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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본 연구과제는 우리 도서관이 작년 한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빅데이터 기반 지식정보 플랫폼 <LikeSNU 

시스템 구축 사업>에 앞서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학내 구성원들에게 유용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

향성 확립과 데이터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학내/외 최고의 데이터 전문가들이 참여한 본 연구정책 과제에서는 지난 10년 간 서울대에서 이루어졌던 가장 

중요한 지적 활동 중의 하나인 단행본 대출 기록 200만 건을 가지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 머신 러닝, 데이터 모델

링 및 시각화 등을 통해 데이터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듯 그 결과물로 참여한 연구원분들 모두 전문 지식과 혜안을 가지고 우리 도서관 대출 데이터에 관한 중요

한 인사이트를 제시해주셨습니다. 그 연구 내용을 정리하여 본 책자로 출간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과제가 시작점이 되어 앞으로 서울대가 생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산물인 완성된 지식뿐만 아니라 

이를 생산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지적 활동들을 총 망라하여 지식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물로 작년 LikeSNU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중에 있으며 곧 2차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LikeSNU시스템은 앞으로 계속해서 데이터 확장과 기능 고도화를 통해 교수, 학생, 연구자가 새로운 지식 창

조와 교육 및 학습ㆍ연구 전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선도적 시스템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

교를 넘어 국내/외 연구자와 일반인들에게도 서울대의 지식 빅데이터를 공유하여 대국민 지식 공헌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시스템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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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정책과제는 서울대학교 본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세정 전 총장님

과 이현숙 전 연구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한 연구결과를 제출해주신 참여 연구원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지식 창조의 교두보로 거듭나는 데에 본 연구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학내외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장 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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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과제 개요

  연구과제명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대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연구지원 활용 방안 연구

  참여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장덕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장 김홍기(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혁신센터 데이터통합관리부장 이준환(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조교수 박건웅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 조교수 김란우

숭실대학교 스마트시스템소프트웨어학과 조교수 윤진혁 

  연구목표 및 내용

 연구 목표

◦ 서울대학교 학내에서 문헌을 활용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새로운 연구지원 서비스 개발 방법론 모색

 연구 내용 

◦ 서울대학교 도서대출 데이터 200만 건(2015. 8. ~ 2022. 5.)을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지원 방법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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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도서관이 전통적인 도서관 기능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지식·정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기

반을 마련

◦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울대인들이 독서를 통해 만들어온 지식지도(Knowledge Map)를 파악

◦ [사람 X 대출]로 이루어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독서로 연결된 서울대 구성원의 커뮤니티를 파악, 이 커뮤니

티는 지적 관심의 유사성, 이질성, 연결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찾아질 수 있음

◦ [사람 X 대출]로 이루어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울대 구성원으로 연결된 도서들의 커뮤니티를 파악, 실제 

사람들의 독서를 통해 지식의 분야가 어떻게 나뉘는지, 어느 분야와 다른 어느 분야가 가깝거나 먼지, 융합

을 위해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해주는 분야는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도서인지, 학생들에게 무슨 책을 

읽혀야 할지 파악

◦ 분석결과가 즉시 도서관 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분석용 코드 등 실질적인 도구 개발 

  연구방법

◦ 다양한 통계 모델과 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도서 대출 빅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문헌

을 활용한 연구 동향 사례 검토와 시사점 도출

◦ 외부 공개 데이터를 접목시켜 문헌 활용도를 측정하고 새롭고 창의적인 관점으로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이를 활용한 연구지원 방안 모색





네트워크 임베딩을 활용한 도서 및

친구 추천 시스템 설계

연구배경

연구내용

연구결과

향후계획

PART.Ⅰ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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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임베딩을 활용한 도서 및

친구 추천 시스템 설계

  연구과제

네트워크 구조는 추상적이고 복잡한 관계와 상호작용을 데이터로 표현하는 데에 적절하다. 또한, 복잡한 문제를 

더 간단한 표현으로 단순화하고 반대로 관계의 종류를 정의하여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컴퓨터가 처리 가능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경우 유클리드 공간으로 표현할 수 없으며 무한대의 차원을 가지는 프랙털 

구조를 가진다. 

[그림 1] 네트워크 구조

또한 네트워크의 경우 직접적인 연결이 없는 경우에 대한 관계 추정이 어렵고 무관계함을 가정하나, 실제로는 샘

플링 문제 등으로 관측되지 않은 링크나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차후에 연결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노드쌍이 존재

할 수 있다. 네트워크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소수의 노드만 연결이 많이 존재하고, 대부분의 노드는 실제 정보가 적어 

올바른 정보를 유추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다.

숭실대학교 스마트시스템소프트웨어학과

윤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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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과제  /  Ⅱ. 연구과제  /  Ⅲ. 연구과제  /  Ⅳ. 연구과제

이러한 단점을 보환하고자 Graph Neural Network(GNN)과 Graph Embedding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한 예로 

Recurrent GNN은 한 노드의 feature와 그 이웃한 노드와 상호 간 링크의 현재 feature를 정의하고 이를 재귀적으로 업

데이트하여 규칙성이 없는 Graph를 벡터 공간상에 표현하는 형태로 학습한다.

[그림 2] Graph Embedding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대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분(도서-사람) 혹은 삼분(도서-사람-강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Random Walker를 사용한 방식으로 Embedding하여(그림 3) 도서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탐색

하였다.

[그림 3] 도서-사람 이분 네트워크의 구조와 임베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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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먼저 실제 대출 기록에서 희소성 문제가 발생하는지, 두꺼운 꼬리 분포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자 

별 대출 기록의 수 분포를 확인해 보았다. 대출 기록이 있는 사람 중 최소의 대출 횟수는 1회였으며, 최대 대출 사용자

의 대출 건수는 10,613건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평균 4.38권을 대출하였고 표준편차는 126.11권으로 나타났다. 또

한 대출 기록이 있는 책은 총 420,915권 (mms_id기준) 이었다. 대출 건수의 분포는 [그림 4]와 같이 나타났으며 꼬리

가 두꺼운 형태의 분포가 나타났으나 그 형태가 멱함수 꼴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 도서관 이용자 1인의 도서 대출 수의 분포

다음으로 [그림 3]의 과정으로 Embedding한 사용자 및 도서의 vector가 실제를 잘 반영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

행하였다. word2vec model의 경우 embedding에 사용하는 parameter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sequence의 길이를 30으로, 한 노드당 20번의 random walker를 출발시켜 50차원의 벡터 공간에 embedding

하였다. embedding을 위해서 길이 5의 word window를 사용하였고, skip-gram with negative sampling 모델로 계산

하였으며 5번의 epoch 수행하여 최종 모델을 도출하였다. 재현성을 위해 embedding을 위한 무작위 함수의 seed는 

4,090을 사용하였다.

[그림 5]의 경우 위에서 구축한 이분 네트워크에서 구한 임베딩 벡터의 학과별 유사도를 2차원 공간에 표시하

였다. 학과 벡터의 경우 학과에 속한 모든 학생의 벡터를 길이 1로 L2 정규화를 수행한 이후, 이렇게 정규화한 벡터

를 평균하여 구하였다. 2차원 공간에 표시하기 위해 이렇게 구한 평균 벡터를 Uniform Manifold Approxim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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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과제  /  Ⅱ. 연구과제  /  Ⅲ. 연구과제  /  Ⅳ. 연구과제

Projection (UMAP) 이라는 manifold learning 기법을 사용하여 차원 축소하였다. 

[그림 5]에서 먼저 유사 학과가 근처에 위치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우측 상단에는 음악계통학

과(협동과정 음악교육전공, 기악과, 성악과, 작곡과, 국악과) 등이 위치하였으며 좌측 상단에는 미술계통학과(협동과

정 미술교육전공, 조소과, 미학과 등)가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과의 소속 단과대학보다는 유사 전공인 학과가 근처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환경 및 건축 계통 

학과(지리학과, 지리교육과, 환경계획학과, 환경조경학과, 건축학과 등)는 단과대학에 무관하게 모두 좌측의 유사 위

치에 모여 있었으며, 유사하게 생명 및 의약학 관련 학과들(수의학과, 간호학과, 학과, 생명과학, 생물교육, 환경보건 

등)은 모두 우측 하단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 계통 학과들은 서로 모여있지 않고 전공이 유사한 학과와 비슷한 위치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지구과학교육과는 지구환경과학부와, 물리교육과는 물리천문학부와 유사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를 통해 도서 

대출 패턴은 교육계통 학과와 전공이 유사한 학과가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이분 네트워크의 학과별 유사도. 학과의 유사도는 학과 학생의 normalized vector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시각화에는 데이터에 100명 이상 존재하는 학과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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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의 경우 위에서 구축한 이분 네트워크에서 구한 도서간 임베딩 벡터 유사도를 시각화 하였다. 역시나 

2차원 공간에 표현하기 위하여 UMAP을 사용하였다. 각 도서의 색상은 도서관의 카테고리 분류 코드중 section 

code 10가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텍스트로 표기된 분야는 각 분야 도서 전체의 평균 벡터 위치에 두었는데, 개

략적인 각 분야의 중심점 위치를 뜻한다. 아래 그림에서 유사한 섹션의 도서가 모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도서 대출 패턴은 비교적 일관적이며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의 도서를 지속적으로 대출한다는 점을 

뜻한다. 

[그림 6] 이분 네트워크에서 구성한 도서별 대출 패턴 유사도

도서와 사용자 모두 고유한 vector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vector를 기반으로 한 추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가장 단순하게는 자신과 가장 비슷한 vector를 가지는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식이 있다. 

[그림 7]에서는 cosine similarity를 기반으로 각 도서별 10개씩의 연관 도서를 추천받아 이들이 어떤 section에 분

류되어 있는지 통계를 보여준다. 재미있게도 2가지 다른 패턴으로 구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문학&수사학, 사

회과학, 언어, 예술&장식예술, 자연과학&수학의 경우 동일한 주제의 책을 더 많이 추천해주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

으나, 반대로 기술과학&응용과학, 역사&지리, 종교, 철학&심리학, 컴퓨터과학 관련 서적은 다른 분야의 책을 더 많이 

추천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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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이분 네트워크에서 도서 1개를 기반으로 타 도서를 추천하였을 때 동일 section의 도서가 추천되는 경우의 수

다음으로 추천시스템이 어떠한 사용자들에게 가장 가치가 높은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하여 추천시스템에서 추

천해 준 도서 중 실제로 대출한 기록이 없는 도서가 몇 권이나 있나를 확인해 보았다.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듯, 대출한 도서의 수가 늘어날수록 추천 도서 중 더 많은 수의 도서가 기존에 대출 기

록이 있는 도서로 나타났다. 하지만 80권 이상 160권 미만을 대출한 도서관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추천 

도서 중 대출 기록이 없는 도서가 한 개라도 나타나는 경우가 대출 기록이 있는 도서들만 추천하는 경우보다 많았다. 

160권 이상을 대출한 최상위 사용자의 경우 거의 모든 도서가 기존 대출 기록이 있는 도서였으며, 극소수의 미대출 

도서만 추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천 도서의 수를 늘린다면 이러한 고빈도 사용자에게도 도서를 추천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유사도가 낮아져서 

추천의 질이 떨어질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cosine similarity 기반으로 본인의 독서 대출 취향과 가장 유사한 친구를 추천해주는 시스

템도 설계가 가능하다. [그림 8]은 가장 유사도가 높은 10명의 사용자를 추천해주는 경우 동일 단과대를 추천받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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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다른 단과대를 추천받는 경우를 사용자의 도서 대출 수에 따라 그린 그림이다. 도서의 대출 수가 늘어날수록 단

과대가 같은 학생을 추천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서 대출 수가 많은 경우 같은 단과대를 추천하는 비

율이 올라가는 것은 도서관을 전공 관련 서적을 대출하는데에 주로 사용하는 학생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동시에 추천받은 10명 모두가 단과대가 다른 경우의 비율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는 경향도 보이는데, 이는 일

정 비율의 사용자는 전공서적보다는 교양서적이나 기타 서적을 대출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만 위의 추정을 뒷받

침하기 위해서는 도서가 교양서인지 전공서인지를 구분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 데이터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아 파악

이 어렵다. 

[그림 8] 도서 대출 수에 따라 이분 네트워크 모델에서 추천한 친구 10인 중 단과대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 

도서 대출의 수가 늘어날수록 같은 단과대를 추천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구결과

 제안분석 모델 1 - 도서 대출 기록을 활용한 추천 도서 시스템

위에서 embedding한 데이터를 응용하면 도서 대출 기록이나 본인이 입력한 책을 기반으로 도서를 추천해 주

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먼저 입력한 책들을 바탕으로 도서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작해 보았다. 입력한 도서

들의 벡터의 길이를 동일하게 만드는 L2 정규화를 수행한 후 평균 벡터를 구하였고, 이 평균 벡터와 가장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는 다른 책을 추천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찾기 위하여 복잡계 물

리학의 대표적인 도서 3권을 입력으로 받아 추천 도서를 찾는 예시를 보았다.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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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동일 분야로 입력하는 경우 도서 추천 예시 : 복잡계 네트워크 관련 대표 도서 3가지(세상물정의 물리학, 구글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버스트 : 인간의 행동 속에 숨겨진 법칙)를 입력하는 경우의 추천 도서. 대부분이 복잡계 네트워크를 다루고 있다.

[그림 9]의 예에서 3가지의 유사 도서를 입력하는 경우, A.L. Barabasi, M. Buchanan, S. Strogatz 등이 쓴 복잡계 

물리학에 대한 다양한 저서가 주로 추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방법론으로 도서의 주제를 잘 찾을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이를 확장하여 전혀 다른 주제의 도서 두 가지를 입력하는 경우도 확인해 보았다. 복잡계 물리학 저서인 <세상 물

정의 물리학>과 서양미술사의 가장 대표적 교과서인 <곰브리치 서양미술사> 두 가지 책을 입력으로 사용한 결과에

서는(그림 10) 정보를 효율적이고 심미성있게 시각화하는 방법을 다루는 E. R. Tufte의 <Envisioning Information>과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다루는 유지원 교수의 <글자풍경> 두 권이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였다.

[그림 10] 도서 추천 예시 2: 복잡계 및 통계물리 서적(세상물정의 물리학)과 

미술 서적(곰브리치 서양미술사)를 동시에 입력하는 경우의 추천 도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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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로 추천된 <글자풍경>의 작가인 유지원 교수의 경우 미술 전공이나 <글자풍경>의 출간 이후 경희대 물리학

과의 김상욱 교수와 함께 <뉴턴의 아틀리에> 라는 교양 과학 서적을 출간하였다. 이러한 예시를 통해 임베딩을 통한 

도서 추천이 어느 정도 사용자 취향에 기반한 도서 추천이 가능하게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모델은 단순히 도서만 입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보도 같이 입력할 수 있는데(그림 11) 동양사

학과 대학원생을 위의 <곰브리치 서양미술사> 및 <세상물정의 물리학과> 동시에 입력하는 예시를 보면 단순히 책

을 입력하는 것과 다르게 사용자의 전공에 기반하여 역사에 관련된 도서를 추천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도서-사용자 동시 임베딩을 통하여 도서를 추천하는 경우 텍스트 등을 통해 단순히 도서의 내용 기반으

로 추천하는 것 보다 사용자의 취향에 더 잘 맞는 추천을 해 줄 가능성이 높으며, 도서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11] 도서 추천 예시3: 복잡계 및 통계물리 서적(세상물정의 물리학)과 미술 서적(곰브리치 서양미술사), 동양사학과 

대학원생을 입력하는 경우의 추천 도서 예시. 위의 단순 추천과 책 목록이 달라져 역사학 관련 도서가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제안분석 모델 2 - 도서 대출 기록을 활용한 독서 모임 친구 추천 시스템

임베딩 모델에서는 도서 이외에도 사용자도 모두 벡터가 주어져 있으므로 사용자들의 독서 취향에 맞는 친구를 

추천해주는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그림 12]는 임의로 선정된 음악대학 대학원생과 가장 유사한 친구 10인을 추천

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었다. 이런 경우 유사한 전공의 사용자가 주로 추천이 되나, 공과대학이나 사범대학 소속의 대

학원생 또한 추천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학과 기준이 아닌 독서 취향을 통해 친구를 추천하므로 단순히 전공을 넘어 

본인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친구를 추천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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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친구 추천 예시: 음악대학 대학원생을 입력하는 경우 유사 학생들이 주로 검색된다. 

또한 이 모델은 도서의 정보를 입력하여 도서와 관련있는 사용자를 추천해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분

야별 추천 도서 목록을 선정하여 관심있는 사용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안분석모델 1에서 사용

된 복잡계 물리학 관련 3가지 도서를 입력하는 경우를 다시 고려해 보자(그림 13). 3개의 도서는 모두 물리학자가 집

필한 물리학 관련 도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서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은 물리학과나 자연

과학 대학 이외에도 사회학, 인문대학,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

회학이나 경제학 등에서도 복잡계 네트워크 관련 기법을 사용하는 연구가 다수 존재하므로 이러한 분야적 관심도에 

기반한 것이라 추정된다.

[그림 13] 친구 추천 예시 2: 복잡계 네트워크 관련 대표 도서 3가지(세상물정의 물리학, 구글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버스트 : 인간의 행동 속에 숨겨진 법칙)를 입력하는 경우 이공계생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친구를 추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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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예시에서 사용된 단순 쿼리 이외에도 사용자-도서 복합 쿼리를 사용하여 관심도 있는 사람을 추천해줄 수 

있다(그림 14). 예를 들어 독서 모임의 리더가 있고, 리더가 추천하는 독서 목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를 모두 고려하여 리더의 독서 취향 및 리더가 새로 읽고자 하는 책에 모두 관심 있는 사용자를 추천하는 것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14] 친구 추천 예시 3: 복잡계 및 통계물리 서적(세상물정의 물리학)과 미술 서적(곰브리치 서양미술사)의 도서 조합을 

입력하는 경우와 동양사학과 대학원생을 함께 입력하는 경우의 추천 도서 예시 비교. 

아래 결과의 경우 위의 단순 추천과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일상이 되며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주된 수요가 단순한 도서 대출에서 다양한 정보 서비

스로 개편되고 있다. 기존에는 동아리나 학생회 등 다양한 경로로 본인과 유사한 취향을 가진 사람을 찾는 방법이 있

었으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에 입학한 2020학번 이후의 학생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위의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도서관에서 취향에 맞는 도서를 추천하고, 더 나아가 동일 취향을 공유하는 독서 모임 등을 구성한다

면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친구 찾기 경로가 될 수 있다. 독서 모임의 경우 서로 독립적으로 도서를 읽은 이후 서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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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교환하는 짧은 모임이 이어지는 형태로, 취향이 잘 맞는 친구를 구한다면 대면/비대면에 무관하게 높은 친밀도

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에서 제시한 추천 시스템 등을 활용하면 대면/비대면 독서 모임 등을 구성하여 도

서관이 단순히 도서를 대여하는 수동적 역할 뿐 아니라 비대면 시기에 교내의 결속력을 다지는 적극적인 매개체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계획

 도서관 홈페이지의 추천 도서 서비스 개편에 활용

 메일링 리스트 등을 통한 사용자 추천 도서 발송

 1학년 논술 등 기초 과목 등과 연계하여 학생의 취향에 맞는 도서 추천으로 도서관 이용률 및       

만족도 향상

 단순 대출량 기반이 아닌 고도화된 서비스를 통해 도서관의 도서 구매시 기반 데이터로 활용:      

학과별 관심 도서 분야 등을 추출하여 도서 구매시 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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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대출 빅데이터 분석

연구과제

연구내용

연구결과

향후계획

PART.Ⅱ

연구과제



24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도서 대출 빅데이터 분석

  연구과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도서관 대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도서구입을 위한 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실제 이용자들의 만족도

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서 주제별 장서 현황과 이용도를 분석하고 도서관의 주 이용자인 학생 이용자들의 주

제별, 도서연령별 장서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효율적인 도서구매계획 수립을 지원

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방안 모색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장서구성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및 대출이력 데이터 이용

◦ 서울대학교 도서관 분류체계 기준 (대분류) (v_book_refine 데이터 이용)

◦ 분석대상: 학생이용자(학부생 및 대학원생 전체)

- 28,645명 (2016-2021년)

◦ 전공계열: 학교 전공계열 구분 기준에 따라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5개 

그룹으로 구분 (진행과정, 단과대, 학과 정보 활용)

    (계열 구분에 있어 간호대학은 이용도서 특성상 의학계열로 분류함)

- 인문사회계열 (14,001명), 자연과학계열(6,050명), 공학계열(5,847명), 예체능계열(1,463명), 의학계열(1,284명)

서울대학교 대학혁신센터 데이터통합관리부

사회학과 교수 이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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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내용

◦ 중앙도서관 주제별 장서 이용도 분석

◦ 학생 전공계열에 따른 주제별 이용도 분석

◦ 학생 전공계열에 따른 도서연령별 자료대출 현황 분석

   

  연구내용

 주제별 장서 이용도 분석

- 주제별 장서보유현황

◦ 2016-2021년 기간 주제별 장서보유현황(6년 평균)은 사회과학(28.50%)과 기술과학 및 응용과학(16.03%)이 

가장 많았으며, 언어(3.10%)와 종교(2.61%)가 가장 낮은 구성을 보임

◦ 한편 학생이용자들의 주제별 대출분포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사회과학 외에도 문학 · 수사학, 철학 · 심리학 

등에 대한 대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 보유 중인 장서와 학생이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서 간에는 다

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1] 주제별 장서분포도(6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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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제별 대출분포도(6년 평균)

<표 1> 중앙도서관 보유 장서 현황 (2016-2021년, 각 연도별 8월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N(%) N(%) N(%) N(%) N(%) N(%)

컴퓨터 과학, 
정보, 총류

177,563
(7.45)

179,515
(7.40)

182,544
(7.41)

184,342
(7.37)

184,969
(7.32)

186,978
(7.23)

철학, 심리학
109,954
(4.62)

112,453
(4.64)

114,791
(4.66)

117,188
(4.69)

118,995
(4.71)

121,739
(4.71)

종교
109,954
(4.62)

62,650
(2.58)

64,158
(2.60)

65,699
(2.63)

66,688
(2.64)

68,067
(2.63)

사회과학
674,509
(28.31)

690,551
(28.47)

703,457
(28.54)

715,359
(28.61)

721,817
(28.57)

736,707
(28.49)

언어
73,510
(3.09)

74,828
(3.08)

75,821
(3.08)

77,851
(3.11)

78,833
(3.12)

79,926
(3.09)

자연과학, 수학
295,841
(12.42)

299,420
(12.34)

302,058
(12.25)

303,688
(12.14)

305,830
(12.11)

310,351
(12.00)

기술과학, 
응용과학

388,576
(16.31)

391,797
(16.15)

394,239
(15.99)

396,930
(15.87)

398,532
(15.78)

415,401
(16.07)

예술, 장식예술
144,611
(6.07)

148,680
(6.13)

151,733
(6.16)

154,345
(6.17)

157,716
(6.24)

161,486
(6.25)

문학, 수사학
263,486
(11.06)

268,795
(11.08)

273,827
(11.11)

278,507
(11.14)

282,380
(11.18)

287,833
(11.13)

역사, 지리
193,199
(8.11)

197,123
(8.13)

202,450
(8.21)

206,734
(8.27)

210,308
(8.33)

217,010
(8.39)

합계
2,382,331

(100)
2,425,812
(100.00)

2,465,078
(100.00)

2,500,643
(100.00)

2,526,068
(100.00)

2,585,498
(100.00)

주) N: 장서수(권), %: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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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 장서회전율

◦ 장서구성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장서회전율이 사용됨(이순영 · 이수상, 2021)

◦ 장서회전율 = 주제별 도서 대출건수/주제별 보유 도서 수(값이 클수록 도서 대출수가 많음을 의미)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시점인 2018년도와 2021년을 대상으로 주제별 장서회전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주제별 

장서회전 비율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반편 2021년의 경우 회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주제별 장서회전율 분포도

(자주색: 2018년, 청록색: 2021년)

 주제별 이용계수

◦ 이용계수에 의한 주제별 이용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Bonn의 이용계수(Use Factor)를 적용하여 이용정도를 환

산(양지안 · 남영준, 2016)

- 이용계수(Use Factor) = [(특정 주제자료의 총 대출수 ÷ 도서관 총 대출수) ×  100] ÷ [(특정 주제 분야의 장서

수 ÷ 도서관의 총 장서수) × 100]

- 이용계수가 1보다 크면 활발히 이용되는 장서로 평가(양지안 · 남영주, 2016)

◦ 이용계수에 의한 주제별 이용정도를 살펴보면 문학 및 수사학(2.13), 철학 및 심리학(2.12)으로 가장 많은 대출

이 발생, 반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주제는 컴퓨터 과학, 정보 및 총류(0.66)와 기술과학 및 응용과학(0.38)으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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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도별 주제별 이용계수

 학생 전공계열에 따른 주제별 이용도 분석

- 주제별 대출건수

◦ 예체능계열,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의 경우 전공 관련 주제 도서 대출 건수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공학계

열과 의학계열의 경우 문학 및 수사학 도서를 가장 많이 대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5] 전공계열별 주제별 대출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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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이용계수

◦ 이용계수 분석 결과 가장 이용정도가 활발한 주제로 인문사회계열은 철학 및 심리학(2.40), 자연과학계열은 

자연과학 및 수학(2.02), 공학계열은 문학 및 수사학(2.01), 예체능계열은 예술 및 장식예술 (6.92), 의학계열은 

문학 및 수사학(2.87)인 것으로 확인됨

◦ 예체능계열의 경우 전공 관련 주제인 예술 및 장식예술 장서 이용도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주제별 계열별 이용계수 평균 (2016-2021년)

구분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컴퓨터 과학, 
정보, 총류

0.5544 0.7416 1.2631 0.4935 0.3960

철학, 심리학 2.4038 1.5410 1.4066 1.7546 2.0073

종교 1.1027 0.6296 0.5989 0.5743 0.8777

사회과학 0.9139 0.5785 0.4973 0.4282 0.4320

언어 1.7147 0.4822 0.4871 0.4341 0.4956

자연과학, 수학 0.2836 2.0224 1.1963 0.1273 1.2300

기술과학, 
응용과학

0.2197 0.6343 0.9239 0.3143 0.6966

예술, 장식예술 1.1435 1.0460 1.4030 6.9165 0.9241

문학, 수사학 2.2183 1.8252 2.0091 1.7252 2.8690

역사, 지리 1.4302 0.7480 0.7908 0.5697 0.9479

[그림 4] 연도별 주제별 이용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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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별 1인당 장서 대출현황 

◦ 계열별 1인당 대출건수 산출

- 계열별 1인당 대출건수 = 계열별 총 대출건수 ÷ 계열별 재적생 수(재학생 및 휴학생)

- 계열별 인원수의 경우 연도별 4월 기준 고등교육통계자료를 이용하였음

◦ 계열별 전체 재적생 수를 고려했을 때 1인당 대출건수가 가장 많은 계열은 인문사회계열인 반면 가장 적은 계

열은 의학계열인 것으로 확인됨

<표 3> 계열별 1인당 대출건수

구분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2016 5.66 2.23 2.03 2.39 1.74 

2017 6.66 2.46 2.12 3.09 1.75 

2018 7.56 2.70 2.19 3.19 1.67 

2019 8.52 3.18 2.50 3.78 1.63 

2020 7.00 2.33 1.87 3.05 0.79 

2021 6.44 1.97 1.52 3.04 0.57 

- 계열별 주제편중도 분석 

◦ 계열별 주제 편중도 산출

- 최대 주제편중도 = (계열별 최대 대출 주제 분야 대출건수 ÷ 계열별 총 대출건수) × 100

- 최소 주제편중도 = (계열별 최소 대출 주제 분야 대출건수 ÷ 계열별 총 대출건수) × 100

- 주제 편차정도 = 최대 주제편중도 ÷ 최소 주제편중도

- 주제 편차정도가 크면 주제 분야와 비주제 분야 사이의 이용정도의 차이가 크다는 의미인 반면, 해당 값의 수

치가 작으면 다양한 주제를 균형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함(양지안 · 남영준, 2016)

<표 3> 계열별 1인당 대출건수

구분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2016
문학, 

수사학
24.72 

자연과학, 
수학

24.58 
문학, 

수사학
22.82 

예술, 
장식예술

40.91 
문학, 

수사학
27.71 

2017
문학, 

수사학
25.42 

자연과학, 
수학

24.89 
문학, 

수사학
21.76 

예술, 
장식예술

40.56 
문학, 

수사학
30.30 

2018 사회과학 25.35 
자연과학, 

수학
23.99 

자연과학, 
수학

15.60 
예술, 

장식예술
41.45 

문학, 
수사학

28.22 

2019
문학, 

수사학
23.35 

자연과학, 
수학

26.28 
문학, 

수사학
20.90 

예술, 
장식예술

42.97 
문학, 

수사학
31.25 

2020
문학, 

수사학
23.99 

문학, 
수사학

18.91 
문학, 

수사학
23.21 

예술, 
장식예술

45.54 
문학, 

수사학
36.06 

2021
문학, 

수사학
24.44 

자연과학, 
수학

23.93 
문학, 

수사학
23.29 

예술, 
장식예술

44.67 
기술과학, 
응용과학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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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열별 1인당 대출건수

구분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2016
문학, 

수사학
3.22 언어 1.69 종교 1.49 종교 1.41 사회과학 1.49 

2017 종교 3.01 종교 1.52 종교 1.62 언어 0.90 언어 1.27 

2018 종교 3.16 언어 1.55 언어 1.42 종교 1.26 종교 1.93 

2019 종교 2.74 언어 1.56 종교 1.77 언어 1.17 언어 1.24 

2020 종교 2.75 언어 1.23 
언어 & 종

교
1.57 종교 1.12 종교 2.34 

2021 종교 2.73 언어 1.30 언어 1.34 언어 1.52 언어 1.27 

◦ 도서 이용행태에 있어 인문사회계열이 이용편차가 가장 작게 나타나 주제별로 균형 있게 이용하는 것으로 보

임. 한편 주제 편차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계열은 예체능계열로 타 주제 대비 전공 관련 주제인 예술 및 장식

예술 도서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남

[그림 7] 전공계열별 주제 편중도 변화 추이 (2016-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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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전공계열에 따른 도서연령별 자료대출 현황 분석

- 학생 전공계열에 따른 도서연령별 자료대출 현황 분석

◦ 도서연령 = 대출연도 – 출판연도

◦ 주제에 따라 이용되는 자료의 최신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보다 작은 값을 가진 분야에 해당하는 주제는 컴퓨터과학 · 정보 · 총류, 자연과학 · 수학, 사회과학, 기술과

학 · 응용과학로 확인됨

[그림 8] 주제별 대출 도서 연령 평균값 

- 도서연령에 따른 자료대출 현황 분석

◦ 의학계열과 공학계열은 비교적 최신 도서를 대출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그러한 경향

이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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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계열별 대출 도서 연령 평균값 

[그림 10] 전공계열별 대출 도서 연령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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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

 대출데이터 분류체계 개선 필요

◦ 현재 데이터는 여러 권수로 구성된 단행본의 경우 권수가 다른 동일 제목의 단행본의 경우 동일한 id(mms_id)

를 갖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음

◦ 한편 바코드 정보(item_id, barcode)를 이용할 경우 각각의 단행본 서적별로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어 동일한 

제목, 동일한 권수의 서적 여부를 구분할 수 없는 구조임

◦ 단행본 권수(volume number)별 별도 고유 번호를 부여하거나 단행본 제목에 책 권수를 반영하여 동일한 제

목, 동일한 권수의 개별 서적들을 동일한 단행본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류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

로 보임 

◦ 이를 이용하여 향후 “핵심장서” 분석에 활용하여 핵심장서만을 대상으로 대출 패턴을 분석하여 이용이 활발한 

자료와 이용되지 않는 자료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 (트루스웰 80/20 법칙에 따른 핵심장서 분류)

◦ 핵심장서 대출 패턴 분석을 통해 대출이 빈번한 핵심장서에 대한 구매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방안을 모

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11] 현재 데이터 문제 사례

◦ 또한 동일 단행본에 대해 도서 주제에 따른 분류가 다른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가령 (그림 

12)와 같이 동일한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하게 분류가 되는 한계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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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현재 데이터 주제별 분류 문제 사례

 출판연도 데이터 관리 개선 필요

◦ 도서 연령 산출 시 출판년도와 대출연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였음. 그러나 출판연도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잘못 기록된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출판연도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출판일자에 대한 정

보를 활용하였으나, 출판일자 데이터를 정제하는데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었음

◦ 출판경과년수에 따른 대출 패턴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대출연도에 대한 데이터 관리 개선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됨

 정보화본부가 관리하는 학내 데이터와의 연계방안 모색 필요

◦ 정보화본부는 학내DB에 축적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데이터마트를 통해 원본데이터를 제공

하고 있음. 데이터마트에는 학적, 교원, 직원, 졸업, 등록, 장학, 수업, 강의평가, 성적, 국제협력 외에도 건물 단

위 고정IP 및 무선랜(WIFI) 접속정보 등에 관한 데이터가 관리됨

◦ 대학혁신센터는 데이터마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내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바, 향후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학혁신센터는 2021년 데이터분석과제로 장학복지과와의 협업을 통해 ‘학내 밀집도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코로

나19 방역대책 마련’을 주제로 고정IP 및 와이파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서울대 건물 단위 유동인구를 분석하였음. 

해당 분석의 일환으로 관정관과 중앙도서관의 시간대별 유동인구 분석을 수행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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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분석을 수행는데 있어 정보화본부가 관리하는 데이터마트(DM)로부터 학생 전공계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학부 및 대학원 고등교육통계원자료를 활용하였음. 이를 vuser_refine 데이터에 포함된 신분, 소속대학 

및 소속학과 정보와 매칭시켜 학생이용자들의 전공계열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음

◦ 향후 도서관 빅데이터를 정보화본부의 데이터마트와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으로 보임. 구성원별 ID의 비식별화 방식을 통일할 경우 데이터 연계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며,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도서관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그림 13] 도서관 빅데이터와 정보화본부 DM 데이터 간의 연계 예시

  향후계획

 핵심장서 분석

◦ 도서관 단행본의 이용률 분석을 통해 핵심장서를 산출할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Trueswell(1969)

의 80/20법칙(약 20%의 장서가 전체 대출의 약 80%를 차지)이 있음

◦ Trueswell은 단행본의 대출횟수가 높은 장서는 장서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복수의 연구를 통해 밝

혀내었음(양지안, 2017)

◦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도 대출횟수를 이용하여 전체 대출건수의 과반(50%) 또는 그 이상(80%)을 차지하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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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법칙을 확인하여 연도별 대출 패턴을 상세히 살펴보면 보다 의미있는 시사점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기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장서 권수별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대

출 데이터 분류체계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향후 핵심장서 대출 패턴 분석을 통해 이용이 활발한 자료와 이용되지 않는 자료를 중심으로 효율적 장서 구

성 및 구매 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장서 대출 패턴 관련 대시보드 구축

◦ 빅데이터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데 있어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음 

◦ 빅데이터 분석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수집된 빅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화를 통한 유용성에 있음

◦ 도서관 빅데이터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반과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다수의 시각화 차

트를 종합하여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의 구축을 통해 적시에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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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도서관 

데이터 분석

  연구배경

본 연구는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두 가지 불편한 점(pain point)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다. 

관악 캠퍼스는 너무 넓고, 접근성이 좋지 않다. 그리고 장서들이 다양한 단과대학교 도서관에 흩어져있다. 도서

관 이용자들이 다양한 학내도서관을 사용할 때는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을 것이다. 

1) 단과대학 도서관에서만 대여할 수 있는 책이 있다. 

2) 관악 캠퍼스가 넓기 때문에, 멀리 위치한 도서관에 방문하기는 어렵다. 책을 빌리겠다는 의지는 상대적으로 

commitment가 낮기 때문에, 지리적 이유로 포기하기 쉬울 수 있다.

두 가지 패턴을 종합하면, 책을 대여하여 읽음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이 도서관의 지리

적인 위치가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없어질 수 있다. 이는 서울대학교의 단과대학 체제를 공고히 하고 융합학문

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한계점을 내포한다.

도서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내가 빌리는 책을 매개로 그 책을 대여한 다른 누군가와 관계가 생기는 2-mode 

network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책을 대출하려할 때 해당 책이 이미 대출중인 경우,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사용

하지 않으면 해당 도서가 언제 반납될지 예측할 수 없다. 대기 신청을 하였을 때 알람 문자가 오지만, 이는 도서

관을 이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는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 

도서 반납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KAIST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

김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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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특성이 도서 반납 일자를 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 책을 오래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차이가 있음

◦ 학교에서의 소속, 지위 등에 따라 도서 대여 기간이 다르다. 학부생의 도서 대여 기간이 교수에 비해 

짧다  

◦ 책의 특성이 도서를 반납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책의 언어, 페이지 수, 분야 등의 특성에 따라 책이 얼

마나 빨리 읽히는지 예측할 수 있다

◦ 시기의 특성이 도서를 반납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학기가 끝나는 시기에 대규모로 도서들이 반납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수를 고려하여, prediction machine learning model을 만들고, 원하는 책이 대출중일 때, 예상 반납시

간을 제시할 수 있다.

  연구내용

 도서관 접근성은 필요한가?

◦ 본격적인 분석에 앞선 데이터 트렌드 및 문제점

위의 그림은 대출 데이터만을 통해 월별 대출 트렌드를 살펴본 것이다. 2015년부터 데이터가 시작하며, 전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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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출 횟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뚜렷한 Seasonality가 있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학기 시작

할 때 대량 대출). Seasonality도 Covid 기간 동안에는 희미해진 점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데이터를 대출자 정

보(borrower)와 연동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query를 진행했을 경우, 위의 그림과 다른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즉, 대출 데이터의 초반 부분 (2015년~ 2018년)의 대출자 정보에 어딘가 구조적인 missing이 있는 점

을 찾아볼 수 있다.

◦ 중앙도서관에 대출 집중

중앙도서관에 대부분의 도서 대출이 집중되어 있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 도서관-책의 2-mode network를 사용한 distance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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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이상적인 분석은 각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 정보를 정확히 수집하여, 얼마나 장서가 겹치는지를 분석

하는 것이겠으나, 해당 데이터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도서 대출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두 도서관 사

이가 가깝다는 것은 두 도서관에서 대출된 책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MDS 분석에서 2 dimension이 

도서관들 사이의 distance matrix의 6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 도서관은 이 2 dimension에서도 중

앙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학, 경영학, 수의학, 농학, 사회과학 도서관은 가깝게 cluster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대학 도서실, 수학도서관, 행정대학원 도서관의 대출 기록은 타 도서관들과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분석은 2권 이상 겹치는 책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즉, 예를 들어 규장각에서 100권의 책

은 규장각에만 있는 책들이었다면, 해당 분석에서 이 데이터는 반영되지 않았다.

◦ 대출자-책의 2-mode network를 사용한 distance 분석

이번 분석에서는 책이 아닌 대출자를 중심으로 도서관 사이의 distance를 계산하였다. MDS 분석에서 2 

dimension이 도서관들 사이의 distance matrix의 7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dimension에서 가장 거

리가 먼 곳은 규장각과 전기정보공학부해동/수학도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dimension에서 가장 거리가 먼 

곳은 수학도서관과 화학생물공학부해동이었다. 그 외의 대부분 도서관들은 중앙에 모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

서관-책의 클러스터링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대출자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 책을 기반으로 한 분석보다 더 중앙

에 밀집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장서는 도서관에 따라 구비하고 있는 책에 특성이 있고 차이가 있지만, 사

람들은 필요하다면 어느 도서관이든 방문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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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대출 예측 모델

◦ 종속변수: 도서 대출 기간. Right-skewed 분포이기 때문에 log값을 취함. log를 취한 이후에는 정규 분포와 매

우 흡사함. 

◦ 독립변수: 출생연도, 대출자 그룹(강사, 교수, 학부생 등), 소속 단과대학, 학과, 성별, 학위과정, 입학연도, 대출

연도, 현재 재적 상황(수료, 수학가능, 재적, 졸업 등), 대출 도서관. NA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삭제하기 보다는 

하나의 그룹으로 생성하여, 모든 변수는 범주형 변수로 변형되었다.

◦ 모델: 종속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OLS 회귀를 사용하였다. 

◦ 결과: Adjusted R-squared가 23%로 약 23%의 variance가 위의 변수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결과

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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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

 제안 분석 모델 1 - 지리적인 이유로 대출되지 않는 건수 측정

첫 번째 데이터 분석 결과는 책은 비교적 분관별로 특성화되어 있으나, 대출자는 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동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데이터 분석 결과는 두 군데 이상의 도서관을 방문한 대출자에 한하여 분석한 결

과이며, 대부분의 대출자는 중앙도서관 한 군데만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의 까다로운 지

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개인의 선호라기보다 강제된 측면이 있다. 분관의 책이 중앙도서관에 진열되어 있었다

면, 얼마나 더 다양한 책이 대출될 수 있었을지에 대한 분석 모델이 필요하다. 다른 연구자들 및 기업으로부터 도출된 

도서대여 추천 시스템을 사용하여, 분관의 책과 중앙도서관의 책 사이에 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propensity score matching이 된 책들이 중앙도서관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얼마나 덜 대출되는지를 분

석한다면, 지리적인 이유로 줄어드는 대출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 분석 모델 2 - 더 구체화된 대출 반납 시기 prediction algorithm 분석

두 번째 분석 결과에서는 오직 학교에서 제공하는 해당 대여자에 관한 정보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개인의 

특성 / 책의 특성 / 시기적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반납할 날짜를 약 22% 예측할 수 있었다. 해당 정보를 더 

추가하고 기계학습 모델을 더 견고하게 구성한다면, 책의 반납 날짜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단, 데이터상의 문제를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다. 책 대출 데이터는 각 row가 1건의 대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책을 대출한 대출자 정보의 경우 각 row가 1명의 대출자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대출자의 정보는 시간이 지

나며 계속 업데이트 되지만, 현재 도서관 데이터의 정보는 2022년 현재 최종 업데이트 된 정보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정확히 책을 대출한 시점에 대출자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2003년 입학하여 2007년 졸

업한 학부생의 정보는 대출자 정보에서는 ‘졸업’ 상태로 최종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 학부생이 2003~2007년 사이

에 책을 대출하였다면, 이 학부생은 졸업생 신분으로 대출한 것이 아니라 재학생 신분으로 대출한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두 데이터베이스를 단순히 결합하여서는 안되며, 입학년도와 졸업년도를 사용하여 해당 시기의 상태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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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휴학생 신분이었는지 등의 여부는 알기 어렵다. 수업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업을 수강한 학기였는지를 파악하면 휴학 중이었는지의 여부도 더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계획

 도서관 circulation desk 운영

만약 분석모델 1의 결과에서 지리적인 이유로 대출되지 않는 건수가 상당량 이상으로 밝혀진다면, 도서관 차원에

서 circulation desk 운영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반납은 어디에서나 가능하지만 대출은 어디에서나 가능하지

는 않다. 미리 도서관 시스템을 통해 학교 어느 도서관에서나 대출하고자 하는 책을 신청하고, 정해진 한 군데의 장소

에서 신청한 책을 받을 수 있는 circulation desk를 운영한다면 지리적인 이유로 대출을 포기했던 책을 대출받을 수 있

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대출된 도서의 반납 일자 예측 서비스 제공

분석모델 2의 예측 알고리즘 정확도가 상당 수준 이상이 된다면 도서관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도서관 홈

페이지에서 검색한 책이 대출중인 경우, 사용자가 원할 때에 한하여 반납 날짜를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예: “이 책은 80%의 확률로 11월 17일에서 21일 사이에 반납될 예정입니다.”)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데이터 중심 접근의 한계점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나, 이용자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도

서관의 역할이 되어야 할까? 예를 들어, 해리포터 시리즈 대출을 10명이 예약해놓았다면, 도서관은 해리포터 시리즈

를 10권 더 사는 것이 이용자중심의 도서관일까? 어떤 이용자 중심의 필요를 우선시해야할지 순위를 정하고, 도서관

이 추구하고자 하는 원칙과 어긋나지 않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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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 

반응형 탐색적 자료분석

  연구배경

 빅데이터의 이해

데이터의 크기, 성격, 정보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데이터 분석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도서관 대출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는 기존 도서관 

사용자의 이용 패턴을 이해하고, 정보 이용자에게 새로운 행동 양식을 유도하며 나아가 유의미한 정보 및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한 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빅데이터 분석은 분석 대상에 대한 최적의 데이터 분석 방법을 선정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치 있는 요소 

및 문제를 발굴하는데 의미가 있음. 최적의 데이터 분석 방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며, 데이터의 결합 방식, 크기 및 제공 정보 등을 기본적으로 분석하였음.

 연구 방향

통계적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도서관 이용 패턴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 정보 

및 서비스 도출하는 것을 방향으로 설정. 특히,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탐색적 

자료 분석인 (1) 다이내믹 시각화, (2) 반응형 시각화 개발에 집중

 연구 방법

◦ 데이터 융합을 통한 새로운 정보 도출

- 사람-학과, 사람-과목의 데이터 연계를 통한 새로운 정보를 도출

◦ 다이내믹/반응형 시각화 구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박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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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를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특히 실적을 보여주고, 추세에 대해 커뮤니케이

션하며, 새로운 전략의 영향력을 해석하는 등, 주요 행동-결과의 관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많은 곳에서 사용

되고 있음

◦ 도서관 데이터 시각화 구현 방향

- 다양한 기준으로 이용자들의 도서대출 순위를 보여주는 racing bar chart 구현

- 학과별 시간에 따른 문학과 비문학 도서대출 다이내믹/반응형 시각화 구현  

◦ 통계적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향후)

- 향후 연구에서 통계적 기계학습 기법 (예: 반응형 클러스터링)을 활용하여 보다 심도 있는 데이터 분석을 진

행할 예정임

  연구내용 및 결과

 기초 탐색적 자료 분석 (Introductory EDA) 

◦ 반납날짜 - 대여날짜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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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이하 값들 제거 (음수 존재 288 cases)

- 대여 기간이 긴 책도 있어서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 14 days 기본 대여 기간, 이후 일주일 단위로 변동 보임 

◦ 예약 기간 그래프

- 당일 예약 제일 많음

- 대체로 예약한 지 일주일 만에 대여

◦ 날짜에 따른 도서 대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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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에 따라 규칙적인 변동 보임

- 월별 나눠서 살펴보면 개강 달(3, 9), 중간고사 이후(11, 5), 남은 학기(10, 4) 순으로 감소

◦ 시간에 따른 도서대출 및 반납

- 대출 시간은 오후에 몰려있고, 반납 시간은 비교적 고르게 퍼져 있음

- 대출과 반납 모두 8AM ~ 8PM에 이루어져 사람들이 학교에 많은 시간대에 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수 있음

하지만 늦은 시간(8PM ~ 11PM)에도 반납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아 반납은 대출기한 도서대출에 영향 있

음을 시사함

◦ 사용자 소속에 따른 도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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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 학부생 > 교원 > 회원제 > 강사 > 직원 순으로 도서 이용

- 경영학전공 > 경제학전공 > 법학전공 > 의예 전공 > 컴퓨터공학 순으로 도서 이용

- 결측치 NA와 시간을 고려하지 않아 의미를 찾기 어려움

◦ 사용자 소속별 대출 분야

- 통계학과: 문학&수사학 > 자연과학&수학 > 사회과학

- 경제학부: 사회과학 > 문학&수사학 > 철학&심리학

- 사용자 소속 그룹에 따른 책 추천을 달리할 필요성 확인

◦ 이용자 및 도서 분야에 따른 도서 대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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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자 대부분은 책의 대여 기간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14일 대여기간 이내로 짧지만, 일부 강사, 교원과 

연구원의 경우 대여연장을 통해 2달 이상씩 기간이 긴 경우가 있음

- 문학&수사학의 경우 책의 대여 기간이 역시 14일 이내로 대부분 짧지만, 언어의 경우 대여 기간이 2달 이상

씩 긴 경우가 있음

- 하지만 대부분은 대여기간 패턴이 비슷하며 약 14일 기본 대여 기간 끝나는 날에 반납하는 경우가 많음

- 앞선 8PM - 11PM 반납시간의 패턴과 함께 고려할 때, 책을 실제로 읽는 시간이 짧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 기한에 맞춰서 반납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이를 기반으로 책 이용이 끝났을 때 바로 반납을 독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이내믹 탐색적 자료 분석: Racing Bar Chart 

◦ 분야별 도서대출 순위

<2016. 3. ~ 2016. 6.> <2017. 3. ~ 2017. 6.>

<2018. 3. ~ 2018. 6.> <2019. 3. ~ 2019. 6.>



56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20. 3. ~ 2020. 6.> <2021. 3. ~ 2021. 6.>

◦ 2016년~2020년: 사회과학 > 한국문학 > 경제학 > 아시아사 순으로 대여량이 많음

◦ 2021년: 한국문학> 사회과학 > 경제학> 아시아사 순으로 대여량이 많아짐 

즉, 1등과 2등이 역전됨

◦ 기타문학과 수학은 시간이 갈수록 순위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 교육과 법률은 시간이 갈수록 순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영향인지 시대의 흐름인지 원인 파악이 필요

◦ 자연과학대학 소속 이용자의 도서 분야별 순위

<2016. 3. ~ 2016. 6.> <2017. 3. ~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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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 2018. 6.> <2019. 3. ~ 2019. 6.>

<2020. 3. ~ 2020. 6.> <2021. 3. ~ 2021. 6.>

◦ 2016년: 물리학 > 수학 > 한국문학 분야 도서대출 순위를 보임

◦ 2017년~2019년: 수학 > 물리학 > 한국문학 분야 순으로 수학 관련 도서는 꾸준히 대출량이 늘어나

지만, 물리학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2020년: 수학 > 사회과학 > 한국문학 순으로 앞서 설명한 경향이 더욱 심해짐

◦ 사회과학 분야 도서대출량을 2020년 급격한 순위 상승을 보임

◦ 컴퓨터 과학 분야 도서대출량은 2021년에 급격한 순위 상승이 있음

◦ 현재는 3월~6월 경향을 분석했지만, 다른 시기 순위 및 대출량을 볼 필요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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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과대학별 도서대출량 순위

<2016. 3. ~ 2016. 6.> <2017. 3. ~ 2017. 6.>

<2018. 3. ~ 2018. 6.> <2019. 3. ~ 2019. 6.>

<2020. 3. ~ 2020. 6.> <2021. 3. ~ 20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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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인문대학> 공과대학 > 사회과학대학 > 사범대학

◦ 2017~2019년: 인문대학 > 사회과학대학 > 사범대학 > 공과대학 

◦ 2020~2021년: 인문대학 > 사범대학 > 사회과학대학 > 공과대

◦ 사범대학의 대출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공과대학은 꾸준한 감소세

◦ 나이/출생연도별 순위

<2016. 3. ~ 2016. 6.> <2017. 3. ~ 2017. 6.>

<2018. 3. ~ 2018. 6.> <2019. 3. ~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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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 2020. 6.> <2021. 3. ~ 2021. 6.>

◦ 2016년: 1996년 > 1995년 > 1997년 > 1994년 > 1993년 > 1992년

◦ 2017년: 1996년 > 1997년 > 1994년 > 1995년 > 1998년 > 1993년 

◦ 2018년: 1997년 > 1996년 > 1994년 > 1995년 > 1998년 > 1993년

◦ 2019년: 1996년 > 1995년 > 1997년 > 1994년 > 1998년 > 1999년

◦ 2020년: 1996년 > 1995년 > 1997년 > 1994년 > 1998년 > 1999년

◦ 2021년: 1996년 > 1997년 > 1995년 > 1998년 > 1994년 > 2000년

◦ 1996년생의 도서대출량이 제일 많음

◦ 1995년생의 경우 2016년 이후 도서대출량이 꾸준히 감소

◦ 1997년생의 경우 2016년 ~2018년까지 대출 순위가 꾸준히 상승 후 2019년부터는 상위 자리매김

◦ 1998년생의 경우 앞선 95, 96, 97년생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 5위권 자리매김

◦ 1999년생의 경우에도 1998년생과 마찬가지로 하위권 자리매김

◦ 1998, 1999년생의 패턴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경향인지, 장기적인 흐름인지는 살펴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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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에 따른 총대출량 순위

<2016. 3. ~ 2016. 6.> <2017. 3. ~ 2017. 6.>

<2018. 3. ~ 2018. 6.> <2019. 3. ~ 2019. 6.>

<2020. 3. ~ 2020. 6.> <2021. 3. ~ 20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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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대학원생 > 학부생 > 강사 > 교원 > 회원제

◦ 2017년: 대학원생 > 학부생 > 강사 > 회원제 > 교원 

◦ 2018년: 대학원생 > 학부생 > 회원제 > 교원 > 강사

◦ 2019년: 대학원생 > 학부생 > 교원 > 회원제 > 직원

◦ 2020-21년: 대학원생 > 학부생 > 교원 > 직원 > 회원제

◦  대학원생과 학부생 1, 2위는 변화 없음

◦ 강사의 대출 순위가 떨어지는 추세

◦ 그룹에 따른 1인당 대출량 순위

<2016. 3. ~ 2016. 6.> <2017. 3. ~ 2017. 6.>

<2018. 3. ~ 2018. 6.> <2019. 3. ~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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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 2020. 6.> <2021. 3. ~ 2021. 6.>

◦ 2016년: 기타> 강사> 연구원 > 회원제 > 교원 > 직원

◦ 2017년: 기타> 연구원 > 강사 > 회원제 > 대학원생 

◦ 2018년: 기타> 병원회원 > 회원제 > 연구원 > 강사

◦ 2019년: 병원회원 > 기타 > 학부생 > 회원제 > 강사

◦ 2020년: 공개강좌 > 병원회원 > 직원 > 연구원 > 회원제

◦ 2021년: 공개강좌 > 연구원 > 교원 > 회원제 > 강사

◦ 1인당 도서대출은 1, 2위를 제외하고는 매년 비슷한 수준

◦ 기타회원은 수가 너무 적어서 신뢰할 수 없음

◦ 2020년 이후 공개강좌 이용자들의 1인당 평균 대출량이 급증함

◦ 학부생 회원의 경우 인원이 많아 총대출량은 많지만 1인당 평균 대출량은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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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형 시각화(Google Chart) 

◦ 학과별 문학과 비문학 대여 관계: 대출량

<2015. 6. ~ 2015. 12.> <2016. 6. ~ 2016. 12.>

<2017. 6. ~ 2017. 12.> <2018. 6. ~ 2018. 12.>

<2019. 6. ~ 2019. 12.> <2020. 6. ~ 2020. 12.>

◦ 대출량 상위 5: 공과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 개별 과마다 도서관 이용 인원을 원의 크기로 표현하였으며 같은 단과대학은 같은 색으로 표현

◦ 같은 단과대에 속해있더라도 도서대출량이 매우 다르며, 문학과 비문학 대출 비율도 매우 다름

◦ 대부분 비문학 도서대출량이 문학 도서대출량보다 현저히 많음

◦ 인문대학의 경우 문학과 비문학 비율이 타 대학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경향이 있음

◦ 사회과학대학원의 경우 문학과 비문학 비율이 타 대학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경향이 있음

◦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학 도서대출량이 증가하였으나 문학/비문학 도서대출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

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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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별 문학과 비문학 대여 관계: 사회과학대학 vs 인문대학

<2015. 6. ~ 2015. 12.> <2016. 6. ~ 2016. 12.>

<2017. 6. ~ 2017. 12.> <2018. 6. ~ 2018. 12.>

<2019. 6. ~ 2019. 12.> <2020. 6. ~ 2020. 12.>

◦ 문학/비문학 도서대출 비율이 다르게 보이는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만 한정하여 분석

◦ 인문대학의 경우 문학/비문학 도서대출 비율이 높은 학과와 사회과학대학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학과 두 개의 클러스터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비율이 높은 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국어국문학과

◦ 비율이 낮은 학과: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서양사학과, 종교학과, 동양사학과, 미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국사학

◦ 코로나19 이후 문학 도서대출량보다 비문학 도서대출량이 더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유지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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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형 클러스터링 

-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한 이용자 소속(e.g. 학과) 군집화 분석

- 방법: K-means 클러스터링

- 사용 변수

필드명 설명 비고

Total user 총 이용자 수 이용기준: 도서대출

Reuse rate 재이용률 Repeat user / Total user

Total loan amount 총 도서대출량

Average age 총 이용자 나이의 평균

Average rental period 평균 대출 기간

College 소속대학

◦ 총 이용자 수와 총 도서대출량 변수를 이용한 K-means 클러스터링 결과

클러스터 총이용자 수 vs 총 도서대출량

3

7

◦ 총 이용자 수와 총 도서대출량이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클러스터링 결과 두 변수 비슷

한 수준의 값을 가진 소속대학들끼리 그룹화 함 

◦ 그룹의 수를 늘려도 비슷한 성격의 그룹만 확인됨. 일부 이 상치의 값을 가진 소속대학들도 관찰됨 



도서대출 빅데이터 정책연구과제 결과보고서ㆍ67

Ⅰ. 연구과제  /  Ⅱ. 연구과제  /  Ⅲ. 연구과제  /  Ⅳ. 연구과제

◦ 총 이용자 수와 재이용률을 이용한 K-means 클러스터링 결과

클러스터 총이용자 수 vs 재이용률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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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이용자 수가 많은 그룹은 재이용률이 75% 이상으로 높음 

◦ 하지만 총이용자 수가 작은 그룹의 경우 재이용률의 차이가 큼. 이 경우 소수의 인원이 재이용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신뢰하기 어려움

◦ K-means 클러스터링의 경우 그룹의 수를 바꾸어도 재이용률을 기준으로 그룹이 선택되는 경향이 

있음 

◦ 이용자 나이 평균과 평균 대출 기간을 이용한 K-means 클러스터링 결과

◦ 이용자 나이와 대출 기간은 큰 상관관계를 찾기는 어려움 

◦ 클러스터링 결과 나이가 적은 그룹 1, 나이는 많지만, 평균 대출 기간이 긴 그룹 2, 나이는 많지만, 평

균 대출 기간이 짧은 그룹 3으로 나누어짐

  향후계획

 탐색적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양질의 데이터 분석 방향 제공

- 시계열 데이터 분석 방법을 이용한 패턴 분석

- 분야별 책 대여량의 코로나19 영향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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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별 책 대여량의 코로나19 영향력 파악

- 패턴 분석을 이용하여 특정과의 도서대출량이 늘어난 혹은 감소한 원인 파악

-  다양한 기준으로 클러스터링 분석

 더욱 다양한 데이터 병합을 이용한 탐색적 자료 분석

- 현재는 문학과 비문학 간 총대출량의 상관관계를 단과대학/학과별로 살펴보고 있지만 이를 다른 변수들 

고려 가능

- 허구와 실화 간 주제별 총대출량의 상관관계를 단과대학/학과별 분석

- 한국문학과 비 한국문학 총대출량의 상관관계를 단과대학/학과별 분석

- 문학과 비문학 간 총대출량의 상관관계를 나이별 분석

- 문학과 비문학 간 총대출량의 상관관계를 이용자 그룹별 분석

 

 잠재고객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다양한 탐색적 자료 분석

- 빅데이터 기초통계 분석 사례: 배민트렌드 2022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데이터 마스킹 기법을 도입하여 도서관 데이터를 공개 데이터로 

전환하고 연구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모색





연구에 활용한 데이터 테이블 스키마

제공 테이블 : 총 10개

테이블 자료구조 및 필드속성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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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연구에 활용한 데이터 테이블 스키마

 제공 테이블 : 총 10개

구분 필드명 설명

대출
데이터

loans 대출 트랜잭션에 대한 필수 정보

users 대출자 정보

detail 대출 트랜잭션에 대한 상세한 정보

학사
데이터

h_academic 학적데이터(성별, 학위과정, 입학일, 학년-현재기준)

h_course 수강데이터

h_course_name 수강데이터(과목명)

h_course_department 수강데이터(개설학과)

h_graduation 졸업일

h_major 전공데이터

대출
전처리데이터

vbook_refine loans의 도서 정보를 주제분야 기준으로 전처리한 테이블

vbook_user user의 신분 범주를 전처리한 테이블

※ 대출자 정보는 비식별처리하여 제공

 테이블 자료구조 및 필드속성

1.loans

필드명 설명 비고

loan date 대출일

borrower 대출자 ID 비식별화

item_loan_id 대출 트랜잭션별 고유 ID

mms id 콘텐츠ID

physical_item_id 아이템ID

title 서명

author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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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출판사

isbn 국제표준도서 번호

publication_date 발행일

receiving date (calendar) 도서관에서 해당 자료를 입수한 날짜

subjects 주제분야

2.users

필드명 설명 비고

borrower 대출자 ID 비식별화

birth year 생년

user group 신분

college 소속대학

department 소속학과

3.detail

필드명 설명 비고

item_loan_id 대출 고유 ID

mms_id 콘텐츠 ID

item_id 아이템 ID

barcode 바코드

call_number 도서 청구 기호

loan_date 대출일

loan_time 대출시간

due_datetime 반납기한

location_code 서고위치

new_due_date 갱신으로 연장된 반납 예정일

new_due_time 갱신으로 연장된 반납 예정시간

original_due_date 최초반납예정일

original_due_time 최초반납예정시간

publication_year 출판년

recall_date 예약일

recall_time 예약시간

return_date 반납일

return_time 반납시간

title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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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_code 대출도서관 캠퍼스 위치

library_name 대출도서관 명칭

library_code 대출도서관 코드

library_desc 대출도서관 설명

circ_desk_code 대출데스크 코드

circ_desk_desc 대출데스크 설명

4.h_academic

필드명 설명 비고

borrower 대출자 ID 비식별화

gender 대출자 성별

degree 학위명

grade_detail 수학상태_상세

grade 학년

admission_date 입학일

5.h_course

필드명 설명 비고

year 개설년도

semester 개설학기

semester_detail 개설학기구분 상세

borrower 대출자

code 교과목코드

code_detail 교과목종류

dept_kor_nm 개설학과

6.h_course_name

필드명 설명 비고

sbjt_code 교과목코드

sbjt_nm 교과목국문명

sbjt_eng_nm 교과목영문명

sbjt_smry_ctnt 교과목개요국문

sbjt_smry_eng_ctnt 교과목개요영문

hash_tag_kor_ctnt 교과목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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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graduation

필드명 설명 비고

borrower 대출자ID 비식별화

degree 학위명

graduation_date 졸업일

8.h_major

필드명 설명 비고

borrower 대출자ID 비식별화

year 전공신청년도

semester 전공신청학기

category 전공구분

major_name 전공명칭

9.vbook_refine

필드명 설명 비고

mms_id 콘텐츠 ID

title 제목

author 저자명

call_number 청구기호

section 청구기호 분류 - 류

division 청구기호 분류 - 강

category 청구기호 분류 - 목

section_desc 청구기호 분류 - 류 - 주제분야

division_desc 청구기호 분류 - 강- 주제분야

category_desc 청구기호 분류 - 목 - 주제분야

10.user_refine

필드명 설명 비고

user_id 대출자 ID 비식별화

group 신분 신분을 간소화함

college 소속대학

department 소속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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