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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배경 및 목적

□ 학술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국가 예산 지원) 등 심사 과

정 시 데이터 관리 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자들은 DMP에 대한 개념, 필요성 등

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실제 준비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최근 해외 학술 도서관(대학 도서관)을 중심으로 교수·연구자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구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실제 DMP 

작성 지원, 데이터 관리 도구(소프트웨어 등) 지원 및 교육 등 다양

하게 진행하고 있음.

□ 학술 연구자에 대한 DMP 지원은 학술연구기관 등의 새로운 업무 

및 서비스 영역으로 진보하고 있는 바, 대표적인 해외 선행 사례 

등을 중심으로 DMP의 개념과 핵심 내용, 관련 지원 서비스 분석을 

통해 향후 KISTI NDSL의 새로운 서비스 영역으로 가능성을 확인

하고자 함.

1.2. DMP의 정의와 목적

□ DMP는 연구 진행과정과 연구 완료 후에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기술한 문건을 말함.

□ DMP는 프로젝트 시작 전(자금지원 과제 선택 시 등) 연구자가 연

구에 활용할 데이터 대한 구체적인 관리 계획과 장기 보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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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대효과

□ 데이터 수집 전 적정한 데이터의 형태(format), 데이터에 대한 조직, 

데이터 대한 상세 설명 등을 계획함으로써 효율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 실제 연구 시 시간 절약과, 데이터에 대한 재조직화, 재가공 등의 

노력이 줄고 데이터에 대한 상세내용이사전에 기록되고 관리되어 

향후 데이터에 대한 기술(기억)에 대한 노력을 줄임.

□ 해당 연구 자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데이

터 수집자나 미래의 다른 연구자가 데이터에 부가된 주석 정보 등을 

활용해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DMP의 핵심은 데이터를 아카이빙하고 보존하는 것으로 미리 아카

이빙 관련 요소를 결정하고 주비함으로써 향후 데이터 제출을 용이

하도록 함.

□ 또한 데이터 보존이 잘 이루어지면 미래에 다른 연구자에 의해 해

당 데이터가 재사용될 개연성을 높일 수 있으며, 보존된 데이터는 

새로운 예상치 못한 발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미 수행된 

과학적 연구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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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조사

□ 사례조사 대상은 학술 연구자 공동체에 직접적으로 DMP 작성과 

관련된 방법론, 도구 등을 지원하는 해외 도서관을 주 대상으로 함. 

□ 각 도서관의 DMP 서비스 활동을 총괄적으로 조사하고 비교하여 

KISTI에서 활용가능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또한 연구자금지원과 관련된 주요기관과 전 세계적인 연구데이터 

공유 체계인 RDA(Research Data Alliance)를 추가로 조사함.

2.1. MIT 도서관

□ MIT 도서관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데이터 관리(data management) 메

뉴를 통해서 MIT 주요 교수자, 연구자들이 연구과정에서 생산해내

는 데이터를 공유, 저장, 관리하는 방법을 제공함. 

- 서비스 URL : http://libraries.mit.edu/data-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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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IT 도서관 데이터 관리 서비스 홈페이지

□ MIT 데이터 관리의 핵심 서비스는 계획세우기, 데이터 저장하기, 

데이터 공유하기의 3개 영역임.

□ 계획 세우기(make a plan)는 데이터 관리가 필요한 이유, DMP 작성

하기,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참고 가이드라인, 연구비 지원자의 요

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음.

- MIT 도서관은 데이터 관리와 공유의 필요성은 <표 1>과 같이 제

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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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설명

연구효과 증가
다른 연구자가 해당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해당 
연구에 대한 발견과 관련성에 영향을 줌.

시간절약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에 대해 미리 계획함으로써 시간과 자원
을 절약할 수 있음.

데이터 보존
연구 데이터를 저장소에 납본함으로써 연구자 당사자는 물론 
타인에 의한 사용을 위한 보존에 필요한 시간 및 자원 절약

데이터 무결성 유지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관리하고 문서화함으로서 다
른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미래의 데이터 활용성을 보장할 수 
있음.

요구사항 충족
많은 여구자금지우너 기관들이 DMP 요구하고 있어 데이터 관
리는 이런 요구사항 충족에 도움을 줌.

새로운 발견 촉진
다른 연구자와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새로운 발
견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연구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지원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고 누구나 탐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
구와 발견을 촉진시킬 수 있음.

<표 1> MIT 도서관이 제시한 데이터 관리의 필요성

- MIT 도서관은 DMP 작성 실무 가이드라인을 <표 2>와 같이 제시

하고 있음. 

단계 기술 내용

1. 프로젝트, 실험, 
데이터에 대한 기술
(Project, experiment, 
and data description)

∙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가?
∙ 대상 데이터는 무엇인가?
∙ 수집되는 데이터의 형태는 무엇이며,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 데이터 유형은 무엇인가?(숫자, 이미지, 텍스트 혹은 모델링 등)
∙ 연구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양은 어느 정도인가?
∙ 데이터 수집과 변경 주기는 어느 정도인가?
∙ 타인의 데이터를 사용하는가? 사용한다면 데이터의 출처는 어
디인가?

∙ 데이터를 관리하는 책임자는 누구인가?
∙ 누가 데이터 관리계획의 실해을 보장하는가?

<표 2> MIT 도서관이 제시한 DMP 작성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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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기술 내용

2. 기록, 조직, 저장
(Documentation, 
organization, 
and storage)

∙ 다른 연구자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어떤 기록
방식(메타데이터 기술)을 사용하는가?

∙ 어떤 분야의 표준 메타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메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가?

∙ 어떤 파일 형태가 사용되는가? 사용하는 파일 형태는 개방형 표
준을 준수하는가? 아니면 독점적 형태인가?

∙ 연구자의 연구 분야에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파일 형태를 
사용하는가? 아니라면 사용법 등에 대한 대안적인 문서화를 어
떻게 추진할 것인가?

∙ 어떤 디렉토리 혹은 파일 명명 규칙을 사용하는가?
∙ 로컬 저장, 백업 절차는 무엇인가? 해당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 
요건을 갖춘 저장이 필요한가?

∙ 데이터를 읽거나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도구는 무
엇인가?

3. 접근, 공유, 재사용
(Access, sharing, 
and re-use)

∙ 데이터 관리 책임자는 누구인가?
∙ 어떤 데이터를 언제,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 개인정보보호, 정보윤리, 기밀문서 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공
유방식인가? 데이터 보호, 혹은 익명화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프로젝트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 기타 정보에 대한 지적재산권
은 누가 보유하는가?

∙ 어떤 유형의 저작권, 라이선스를 적용할 것이며, 배포, 
∙ 어떤 저작권 또는 라이센스가있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해당 연구자는 이 자료를 사용,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 기관의 보조금과 관련된 데이터 공유에 특정 특허, 기술 라이선
스 등의 제한이 존재하는가? 기술 라이선스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 해당 연구는 데이터를 포함한 저널에 출판될 에정인가?
∙ 데이터에 대한 어떤 금지조치(embargo)가 있는가?
∙ 재사용, 재배포 혹은 새로운 도구, 서비스, 데이터셋, 제품(파생 
상품)에 활용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인가? 상업적인 용도의 사
용을 허용할 것인가?

5. 보존
(archiving)

∙ 데이터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장기적인 접근 위한 저장소에 
저장될 예정인가? 아니라면 어덯게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유지
할 것인가?

∙ 해당 데이터는 분야별 저장소(discipline-specific repository)에서 
활용이 가능한가?(만약 아니라면 MIT DSPACE에 보존이 가능
함).

∙ 보존 혹은 데이터 공유를 위해 어떻게 데이터를 준비할 것인가? 
데이터는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변환하거나 보다 안정적인 
파일 형태로 변환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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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기술 내용

∙ 데이터 사용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나 도구들이 필요한가? 이 
도구와 소프트웨어도 보존이 되는가?

∙ 얼마나 오래 데이터가 유지되어야 하는가?(3-5년, 10년, 영
구적)

□ 데이터 저장하기(store your data)는 파일 조직하는 방법, 데이터 보

안과 백업 방법, 메타데이터와 문서기술 사용법, 장기간 해당 파일

을 사용할 수 있는 파일 형태 사용법에 대해 기술함.

- 데이터 저장하기의 첫 번째 준수 규정은 파일 관리로 다음과 같

은 방법을 제시함. 

∙ 디렉토리 구조 명명 규칙: 상위 수준의 폴더와 디렉토리는 프

로젝명, 유일한 식별자와 날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하위

구조는 숫자, 실험실행관련 명칭, 데이터셋 버전 혹은 연구자

와 같이 명확한 규칙에 따라 명명되어야 함.

- 파일, 디렉토리 관련해서는 매우 다양한 규칙들이 존재하므로 이

를 참조한 규칙준수가 중요함(예, 미국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 Atmospheric Radiation Measurement 프로그램 등).

- MIT는 데이터 저장 중 특히 파일관리와 관련한 별도의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습할 수 있는 과정까지 제공하고 있음. 

- 데이터 저장하기의 두 번째 준수 규정은 백업과 보안으로 <표 3>

과 같이 제시함.

구분 설명

데이터 백업
∙ 3개의 복사본 유지(원본, 외부-내부, 외부-원격접속)
∙ 복사본은 공간적으로 분산되어야 함(로컬과 원격 등)

<표 3> MIT 도서관이 제시한 백업 및 보안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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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데이터 백업 선택 사항

∙ 개인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외장 하드 드라이브, 대학 혹은 부서
의 서버

∙ CD, DVD는 권고하지 않음
∙ 테이프 백업 시스템
∙ MIT의 무료 백업 시스템
∙ 클라우드 저장소

보안

∙ 암호화가 불필요한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지만 민감한 데이
터의 경우 패스워드 혹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암호키를 유지해
야함.

∙ 압축은 저장에 있어서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필요하다면 압축 등
의 방식을 통해 백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데이터 저장하기의 세 번째 준수 사항은 기록과 메타데이터임. 

∙ 데이터에 대한 기록과 메타데이터는 해당 데이터에 대한 다른 
연구자들의 발견, 활용, 적절한 인용을 도울 수 있고 데이터에 

대한 높은 이해가 가능하도록 함.

∙ 다양한 메타데이터 표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가이드

라인은 <표 4>와 같음. 

구분 설명

데이터 수집, 
생성 시 주의 사항

∙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처리된 방법에 대한 정보(활용 장비, 소프트
웨어 정보 포함)

∙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파일의 이름과 형식 기록
∙ 데이터, 파일 등의 명명규칙에 활용된 코드, 약어, 변수에 대한 
설명.

∙ 연구자 개인 및 타인이 모두 쉽게 찾을 수 있는 데이터, 파일의 위
치에 대한 정보.

데이터에 메타데이터

∙ Title: 데이터셋 혹은 연구 프로젝트 명칭.
∙ Creator: 데이터를 생산한 사람 혹은 기관에 대한 명칭과 주소.
∙ Identifier: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한 숫자
∙ Date: 프로젝트 시작 및 종료일, 데이터 수정, 데이터 발행 등과 
같이 데이터와 관련된 중요한 날짜. 

<표 4> MIT 도서관이 제시한 일반적인 기록 및 메타데이터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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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저장하기의 네 번째는 준수 사항은 장기적 접근을 위한 

파일 형태임. 

∙ 연구자는 기술변화로 인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노후화에 

대한 계획과 장기적인 가독성 유지와 접근 보장을 위해 연구 

데이터 파일 형식을 고려해야함. 

∙ 미래에도 접근이 가능한 파일 형식은 비독점적, 개방형 문서 

표준, 연구집단에서의 일반적인 사용, 표준 표현(ASCII, 유니코

드 등), 비암호화, 비압축과 같은 특징을 가짐.

∙ 대표적인 파일의 예는 Word 대신 ODF, 엑셀 대신 ASCII, QuickTime 

대신 MPEG-4, GIF/JPG 대신 TIFF/JPEG2000, RDBMS 대신 

XML 혹은 RDF와 같은 파일임. 

∙ 추가적으로 저장소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소프트웨
어의 보존도 필요하며, 새로운 형식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

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함. 

□ 데이터 공유하기(share your data)에서는 데이터 저장소 찾기, 저널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방법, 비밀유지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학습

을 위주로 구성됨. 

- 첫 번째 준수 사항은 저장소 찾기로 저장소는 연구자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영구적인 식별자를 적용함으로써 데이터가 인용될 수 

있도록 함.

구분 설명

∙ Subject: 데이터 콘텐츠 혹은 주제를 기술하기 위한 핵심어나 핵
심구문.

∙ Funders: 연구 자금을 지원해주는 기관.
∙ Rights: 데이터 유지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 Language: 정보자원에 활용된 언어.
∙ Location: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나 지역적 범위에 관한 정보.
∙ Methodology: 데이터가 생성된 방법으로 장비, 소프트웨어, 실험 
규칙, 실험 노트 등 모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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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데이터의 탐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 운

용이 가능하도록 보존할 수 있게 함. 

- MIT 도서관은 자체적으로 구축, 서비스하고 있는 MIT DSPACE 

(http://dspace.mit.edu/)와 HAVARD-MIT Data Center(http://libraries. 

mit.edu/get/dvn) 서비스를 권고하고 있음.

- 단 사회학 분야의 경우 세계적으로 가장 대규모의 디지털 사회과

학 데이터 저장소인 ICPSR(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http://www.icpsr.umich.edu/)을 권고함.

- 두 번째 준수 사항은 저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다양

한 저널들이 저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데이터 공유 정책과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세 번째 준수 사항은 기밀성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것임. 

구분 설명

기밀성

∙ MIT 규정에 따라 MIT 연구자들은 인간을 주제로 한 연구 수행과 
관련 데이터 관리 및 공유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 시 MIT 위원
회와 상의해야함(COUHES, Committee on the Use of Humans as 
Experimental Subjects)

∙ 연구자들은 개인 건강정보, 개인 정보 보호 법류를 준수해야함. 
∙ 연구자들은 데이터 공유에 대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포함해
야함.

∙ 데이터는 연구 참가자 등의 기밀을 필요로 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없음. 

직접 수집 및 생산해낸 
데이터의 공유를 위한 

지적재산권

∙ 수집 및 생산해낸 공유 데이터 자체는 지적재산권 대상은 아니며, 
테이블과 같이 데이터의특정 표현은 저작권 영역에 속함.

∙ Creative Commons License를 사용하여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촉
진해야함. 

∙ 데이터 배포권과 관련한 의문점은 MIT 고문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처리해야함. 

<표 5> MIT 도서관이 제시한 기밀성, 지적재산권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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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의 공유를 위한 

지적재산권

∙ 라이선스를 갖는 데이터는 대부분 공유에 있어서 제한이 있으므
로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함

∙ MIT 도서관에서 허가된 데이터의 대부분 교육 및 연구에 한해 제
한적으로 공유가 허용된 것으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용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고 상세한 내용은 도서관 저작권 담당자에
게 문의해야함. 

□ MIT 도서관은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외에 DMP와 관련된 개인 

연구자 대상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워크숍을 통해서 

DMP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 외에 연구자 개인의 데이터를 효과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그림 2] MIT 도서관의 DMP 관련 워크숍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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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시간 대학 도서관

□ 미시간 대학 도서관의 DMP서비스는 연구 데이터 서비스(Research 

Data Services) 항목으로 분류되어 서비스되고 있음. 

- 서비스 URL : http://www.lib.umich.edu/research-data-services

[그림 3] 미시간 대학 도서관의 DMP 서비스 홈페이지

□ 미시간 대학 도서관의 연구 데이터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

공을 목적으로 하며, 기존의 주제전문사서가 분야별로 전담하여 

DMP 서비스를 제공함.

□ 미시간 대학 도서관은 총 7개의 영역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① 데이터 관리 계획(Data Management Planning) : 연구자금을 지원자

(기관)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DMP를 개발하고 데이터를 큐레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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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관리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 데이터 관리는 연구과정의 필수적인 부부임.

-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

기 위한 명시적 계획을 확인해야하며, 계획은 다음의 요건을 충

족시킬 수 있어야 함. 

∙ 연방 정부의 연구 자금 지원 기관의 요구조건.

∙ 연구 데이터와 레코드는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 담보.

∙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노력 방지.

∙ 데이터 보안을 향상시키고 데이터의 손실 위험을 최소화. 

② 탐색과 접근(Discovery & Access) : 데이터를 포함해서 다양한 유형

의 연구자원을 수집, 접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

- 도서관 직원은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정보

자원을 획득, 접근, 탐색할 수 있도록 연구자를 도울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음. 

∙ 데이터셋의 특정 요소 혹은 데이터셋 자체를 선택과 위치 정보
제공.

∙ 데이터에 접근, 데이터에 추출 혹은 또 다른 데이터 획득.

∙ 도서관 장서의 추가 구매 혹은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 
입수 지원. 

∙ 데이터 인용에 필요한 도움말 혹은 특정 형태의 가이드라인 
제공.

∙ 보존 혹은 배포를 위한 데이터 생명주기에 관한 컨설팅.

③ 데이터 조직과 관리(Data Organization & Management) :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조직할 수 있는 전략 수립과 개발, 이해를 돕기 

위한 서비스임. 

- 도서관 직원은 연구자들의 데이터를 관리, 조직하기 위한 전략 

적의 적용, 개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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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함.

∙ 데이터 활성화부터 큐레이션/보존까지 전체 생애주기의 각 단

계별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 데이터 관리, 구성, 개발 솔루션 지원.

∙ 연구자의 상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데이터 관리 계획 혹은 정책 
수립을 위한 컨설팅.

∙ 전자 연구 노트와 같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조직하기 위한 연구
자들에게 적합한 도구나 정보자원을 식별. 

④ 메타데이터와 기록(Metadata & Documentation) : 데이터가 발견, 이

해, 재사용될 수 있도록 데이트의 상세한 처리, 해석, 분석과 관련

된 기록을 위한 표준 관련 도움.

- 도서관 직원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

록하기 위한 메탇이터 표준 혹은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수 있도록 
도움.

- 특히, 향후 연구자들이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재사용

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특정 주제 분야와 관련해서 이미 존재하는 도구와 자원에 대한 

이해.

⑤ 데이터 공유 및 발행(Data Sharing & Publication) : 자신의 연구에 대

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구 데이터가 탐색, 접근, 재사용

될 수 있는 배포 방식에 대한 도움. 

- 도서관 직원은 연구 데이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견, 접근, 재

사용되어 저작물에 대한 의미 있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배포에 

대한 도움. 

∙ 발행된 데이터가 갖는 잠재적 이득에 대한 이해를 도움.

∙ 연구자의 ORCID 프로필 혹은 관련 프로필 툴 등 학술 ID 관리.

∙ 연구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기관 저장소 제공과 적합한 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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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저장소 관련 컨설팅.

∙ 연구 저작물에 대한 DOI 취득.

∙ 미시간 대학 데이터 저장소를 통한 데이터의 개방과 서비스.

⑥ 보존(Preservation) : 시간 경과 후에도 학술적인 가치와 적절한 접근

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활동. 

- 도서관은 도서관의 장서가 시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

도록 노력하며, 연구 데이터 보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 

자체의 학문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도서관은 이에 적

절한 노력을 지속함.

∙ 연구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보존하는데 필요한 고려사항 제시.

∙ 연구자들이 독점적인 방식보다는 개방형 데이터 포맷을 선택
하고 보존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데이터셋에 적합한 보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 추천.

∙ 미시간 대학의 저장소에 데이터를 제출하는 과정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함. 

⑦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 손으로 그린 차트, 인터랙티브 

웹, 3D 환경 등에서 활용 가능한, 실전 방법론, 도구 등 다양한 시

각화 방식 제공. 시각화 서비스는 인증을 거친 후 이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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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시간 대학도서관의 연구 데이터 서비스 시각화 서비스

□ 미시간 대학 도서관은 이 외에 미시간 대학 학술연구자들의 디지털 

연구 데이터의 보존과 접근을 위한 저장소 구축 프로젝트인 ‘Deep 

Blue Data’를 진행 중에 있음. 

- Deep Blue Data는 연구자의 자신의 데이터를 발생할 수 있는 수

단을 제공함.

- 또한 연구 데이터의 미래 이용을 가능한 보존 기능을 포함하며, 

DOI를 할당함으로써 데이터의 참조 인용이 가능하도록 함.

- Deep Blue Data를 통해서 연구자들은 자금지원 기관, 출판사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으며, 연구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연구

에 대한 홍보와 투명성 확보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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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미시간 대학 Deep Blue Data 서비스 안내 페이지

2.3. 미네소타 대학 도서관

□ 미네소타 대학 도서관의 DMP서비스는 데이터 관리 서비스(managing 

your data)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서비스 URL : https://www.lib.umn.edu/datamanagement/

[그림 6] 미네소타 대학도서관의 데이터 관리 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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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소타 대학도서관의 데이터 관리 서비스의 특징은 연구자들이 

연구 시작 전, 연구 진행 중, 연구 종료 후로 나누어 데이터 관리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임. 

□ 연구 시작 전에 연구자가 핵심으로 점검해야하는 사항은 저작권과 

연구윤리, 자금지원 기관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데이터 관리 계

획, 미네소타 대학의 임상 시험 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검토 등임.

- 저작권과 연구윤리의 경우 대부분의 데이터가 미국에서는 저작

권 인정이 되지 않지만, 특정 지적 재산권 라이선스의 경우는 국

가 데이터를 보호하고 저작권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연구자의 데

이터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발행하기 

전에 자신이 갖는 권리를 이해해야함을 강조함. 

∙ 미네소타 대학도서관은 연구자들이 지적재산권의 대상으로써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저작권 담당 사서를 통해

서 온라인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그림 7] 미네소타 대학도서관 저작권 담당 사서 교육 영상



2. 사례조사

19

∙ 미네소타 대학도서관은 학내 연구자의 데이터 라이선스에 대
한 선택 사항을 안내하고 있는데 대부분 외부에 존재하는 웹사

이트의 상세 안내 내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데이터 라이선스 관련 안내는 Creative Commons의 CCZero 

(CC0), 개방형 데이터 공유 도메인 라이선스(ODC-PDDL, Open 

Data Commons Public Domain Dedication & License)로 연구자들

이 자신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할 것으

로 강조하고 있음. 

∙ 또한 미네소타 도서관은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가지고할 수 있
는 일과 없는 일을 중심으로 한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1)을 제

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미네소타 대학의 기술 사업화 사무소

(Offic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를 통해 잠재적인 특허 

발견을 용이할 수 있도록 연구노트 유지 관리 방법2)을 제시하

고 있음.  

-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미네소타 대학도서관은 기록과 정보관리 

사무소(Office of 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가 제공하

는 윤리적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핵심 안내 사항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미네소타 

대학 기밀 보고 서비스, 미네소타 대학 데이터 실행 관련 지침

(내규) 안내, 대학의 공공데이터 기록 보존관련 지침과 보존소 

안내임. 

- 마지막으로 미네소타 대학은 대학의 연구 데이터 정책을 꾸준히 

관리하고 안내하고 있으며, 기록과 정보 관리 사무소(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3)가 담당함. 

1) http://www.lib.umn.edu/copyright/fairuse.phtml
2) http://www.research.umn.edu/techcomm/documents/LabNotes.pdf
3) http://recordsmgmt.umn.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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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관련 주요 정책은 연구 데이터 관리 정책, 행동 강령, 

학술적 위법 행위, 건강 정보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

(HIPAA), 지적 재산권 정책, 대학 기록 보존 관리, 대학 정보에 

대한 열린 접근, 연구 개방임. 

- 연구 시작 전 중요한 점검 사항 중 두 번째는 자금지원 기관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연구자가 숙지하는 것으로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공적자금으로 지원된 연구에 대한 공공 접근 확대 정

책4)에 따른 미국의 주요 연구 지원 기관들이 관련 정책을 만들고 

공표한 것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음. 

[그림 8]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비 지원 기관 데이터 정책 및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4) https://www.whitehouse.gov/blog/2013/02/22/expanding-public-access-results-federally-funde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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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시작 전 핵심 서비스는 데이터 관리 계획서를 실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미네소타 대학 도서관은 DMP와 

관련된 컨설팅 요청을 있을 시 이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함.

[그림 9] 미네소타 대학도서관의 DMP 컨설팅 요청 웹 폼 

∙ 컨설팅 요청을 위해서는 <그림 9>와 같이 웹 폼에 컨설팅 받고

자하는 부문, 연락처, 신분 등 정보를 입력하고 전송해야 함. 

∙ 또한 연구자들은 미네소타 대학에서 제공하는 DMP 템플릿과 

예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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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미네소타 대학도서관 제공 DMP 템플릿

∙ 그리고 미네소타 대학도서관은 워크숍을 통해 연구자들이 직
접 관련 내용을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워크숍의 비디오 서비스와 관련 자료 제공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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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미네소타 대학도서관의 DMP 워크숍 비디오 강좌와 관련 슬라이드

- 미네소타 대학 도서관이 제시하는 DMP의 핵심 확인 사항은 다

음과 같음.

∙ 어떤 유형의 데이터가 어떤 형태, 크기, 분류로 생산될 것인가?

∙ 어떤 메타데이터 표준을 따를 것인가?

∙ 연구 참여자의 비밀, 지적재산권보호를 포함한 민감 정보의 보

호가 고려되었는가?

∙ 데이터 공유와 재사용을 위해 준수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 생산할 데이터의 보존 어떻게 할 것인가?

- 연구 시작 전 마지막 확인 사항은 미네소타 대학의 임상 시험 심

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검토에 관한 것임. 

- 미네소타 대학은 인간을 주제로 한 대부분의 연구에 대해 IRB의 

승인을 필수로 받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인간을 주제로 한 민감한 주제의 연구라도 기밀성은 유지하

되, 미래에 해당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 문구의 사용은 피할 것을 제시함.

∙ 실험에 참여한 당신의 응답, 반응은 연구팀에 의해서만 열람 

가능함.

∙ 모든 데이터는 프로젝트 종료 후 삭제함.

∙ 실험에 참여한 당신의 데이터는 오직 통계 테이블이나 집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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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등의 형태로만 공유될 것임.

□ 연구 진행 중에 연구자가 핵심으로 점검해야하는 사항은 메타데이터

와 기록, 전자 연구 노트, 데이터의 발견, 민감 데이터에 대한 것임.

- 메타데이터와 기록 관련하여 연구자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프로젝트 참여, 기여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데이터 분석에 어떤 방법을 사용해 왔는가?

∙ 데이터를 수집, 분석, 기타 관련된 행위를 수행한 시기는 언제

인가?

∙ 프로젝트가 특정 지리적, 공간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가?

∙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목적 연구 질문은 무엇인가?

- 좀 더 심도 있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파일의 명명 규칙, 분리할 때의 규칙과 방식

∙ 필드, 용어에 대한 약어 등에 대한 용어집 고려

∙ 만약 6개월, 1년 후에 이 프로젝트를 다시 참고해야한다면 필

수적으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에 대한 고려

- 또한 연구자는 반드시 어떤 표준에 맞추어 메타데이터를 정리하

고 문서화, 기록관리를 수행할 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표준 메타데이터 등에 대한 전문지

식이 없을 경우 영국의 Digital Curation Centre 메타데이터 서비스

를 (http://www.dcc.ac.uk/resources/metadata-standards) 참조하도록 

하고 있음.

- 두 번째 점검사항은 전자 연구 노트에 관한 것으로 실험실, 연구

소 등의 노트북은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의 가설, 방법, 결과를 분

석하고 문서화 하는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기록기구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실험실, 연구실이 표준적인 연구노트 템플릿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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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미네소

타 대학도서관은 몇 가지 필수 점검사항과 연구자 개인에게 맞는 

전자 연구 노트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음. 

- 연구노트로 활용할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제품 비용 규모와 비용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 
확인

∙ 사용 중지에 따른 기존 데이터의 활용 가능 여부
∙ 여러 이용자와 공유하여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 어떤 유형의 자료 입력과 공유가 필요한지 (텍스트, 이미지, 오

피스 문서, 데이터 파일 등)

∙ 별도로 필요한 전문적인 기능(도면, 기자재 재고파악 등)이 있

는지와 지원 여부

∙ 해당 제품은 데이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확인
- 미네소타 대학 도서관이 추천하는 연구노트용 프로그램은 <표 

6>과 같은 4종임. 

명칭 특징

Evernote
∙ https://evernote.com/
∙ 텍스트, 이미지, 파일 등의 공유작업이 필요한 개인연구자에 적합

LabArchives
∙ http://www.labarchives.com/
∙ 개인연구자와 연구 그룹에 적합하며, 특히 과학연구원(연구실, 
실험실)에 적합함.

LabGuru
∙ http://www.labguru.com/
∙ 개인연구자와 연구 그룹에 적합하며, 특히 과학연구원(연구실, 
실험실)에 적합함.

Open Science Framework
∙ https://osf.io/
∙ 개인 연구자와 기관간 상호 협력 연구를 추진하는 데 적합하며, 
GitHub, Google Drive 등과 동기화가 가능함.

<표 6> 미네소타 대학도서관 추천 연구노트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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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점검사항은 연구 데이터 발견(탐색)에 관한 것으로 미네

소타 대학도서관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에 적합한 핵심 데이

터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 데이터 아카이브와 정보원에 대해 소

개하고 있음. 

- 연구자가 연구데이터를 발견하고 탐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

스를 <표 7>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명칭 특징

DATA CITATION INDEX 
(WEB OF SCIENCE)

∙ http://www.lib.umn.edu/get/18954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로 전 세계 다양한 주제분야의 연구 데이
터에 접근이 가능함. 

DataCite
∙ http://search.datacite.org/ui
∙ 데이터셋 저장소로 다양한 주제분야의 저장소에 대한 데이터셋 
검색이 가능함.

ICPSR 
∙ http://www.icpsr.umich.edu/icpsrweb/ICPSR/
∙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학생, 교직원, 교수자 들이 사회과학 분야의 
수천종의 데이터 파일에 접근 가능함.

GIS Data

∙ https://www.lib.umn.edu/borchert/gis-data
∙ “The John R. Borchert Map Library” 제공하는 지도 데이터임.
∙ 미네소트 대학의 경우도 공간 데이터 아카이브(http://54.173. 
174.15:8080/opengeoportal/)를 운영하고 있어 병행 사용이 가
능함.

Government Publications 
and Statistics

∙ https://www.lib.umn.edu/govpubs
∙ 정부간행물과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인구통계조사
활용에 좋음.

Business Information
∙ https://www.lib.umn.edu/business
∙ 비즈니스 정보 소스로 회사 재정, 산업 선능과 관련 주제의 데이
터를 제공함. 

Science.gov
∙ http://science.gov/
∙ 연방 정부가 과학,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과제와 해당 데이터를 함
께 제공함.

<표 7> 미네소타 대학도서관 추천 연구 데이터 발견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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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데이터 외에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검색을 가능하게하는 중

요 정보원을 <표 8>과 같이 제시함.

명칭 특징

DataBib
∙ http://databib.org/
∙ 수많은 활용 가능한 데이터 셋 저장소로 자발적인 납본으로 이루
어짐. 

Popular Data Repositories
∙ https://www.lib.umn.edu/datamanagement/datacenters
∙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를 주제별로 제공함. 

<표 8> 미네소타 대학도서관 추천 연구 데이터 저장소

- 이 외 미네소타 대학 도서관은 개방형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 리

스트로 <표 9>와 같이 제시함. 

명칭 특징

Awesome Public Datasets
∙ https://github.com/caesar0301/awesome-public-datasets
∙ GitHub 운영 서비스

Open Data Commons ∙ http://www.opendatacommons.org/

OAISTER
∙ http://www.oclc.org/oaister
∙ 전 세계 도서관 저장소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수집함.

CODATA

∙ http://www.codata.org/
∙ 국제학술연합회(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가 운영하며 과
학기술데이터위원회가 관리(Committee on Data for Science and 
Technology)함.

Science Commons
∙ http://sciencecommons.org/about
∙ Creative Commons의 프로젝트.

Is It Open?
∙ http://www.isitopendata.org/
∙ 열린지식재단(Open Knowledge Foundation의 프로젝트

<표 9> 미네소타 대학도서관 추천 개방형 데이터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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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 데이터는 마지막 단계의 확인 사항으로 특히 인간을 대상으

로 하는 데이터 공유 과제의 경우 해당 데이터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하여 연구자의 주의가 요구됨에 따라 해

당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 특히 데이터의 공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점검해야함을 제시함.

∙ 폭로(disclosure)는 개인 연구 참여자 혹은 조직이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를 무단으로 발행하는 경우로 주의해야함(이

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전화번호 등과 우편번호, 생년월일, 교

육, 인종 등 간접적으로 조합을 통해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

∙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에 대한 주의 필요
- 또한, 미네소타 대학은 도서관 자체에서 도서관의 데이터 저장소

가 어떻게 민간함 데이터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5)과 

대학 차원에서 연구데이터의 비식별화에 대한 처리절차6)를 별도

로 제시하여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연구 진행 후에 준비 및 점검 사항은 대부분 완료 프로젝트에 대한 

보관과 공유를 위한 것으로, 데이터 개방 전에 반드시 데이터의 민

감도를 확인하여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미네소타 대학의 보존 저장소인 DRUM(Data Repository for 

the University of Minnesota)에 저장을 권고함.

-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서 데

이터 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미네소타 대학의 

데이터 저장소인 DRUM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함.

- 연구 종료 후에는 DRUM을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방

식과 자가 저장(self-archive)할 수 있는 다양한 저장소 소개 및 다

5) https://drive.google.com/file/d/0B5Dm3XFQloc4YU82M0s2bk5TQ1k/view?usp=sharing
6) http://policy.umn.edu/Policies/Operations/Health/HIPAARESEARCH_PROC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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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툴들을 제시하고 있음. 

□ DRUM(Data Repository for the University of Minnesota)은 미네소 대

학의 아카이브 프로젝트로 실제적인 데이터 보존과 공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그림 12] 미네소타 대학의 DRUM 프로젝트

2.4. 스탠포드 대학도서관

□ 스탠포드 대학도서관의 DMP서비스는 연구 지원 서비스 중 데이터 

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서비스 URL : 

http://library.stanford.edu/research/data-management-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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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스탠포드 대학도서관의 연구관리서비스 홈페이지

□ 스탠포드 대학도서관의 전체 데이터 관리 서비스는 DMP, 연구데이

터 공유와 보존, 데이터 모범사례, 활용 사례, 저장 및 백업, 컨설팅

과 트레이닝, 워크숍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로 구분할 수 있음. 

□ DMP 일반에서는 실제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들의 요구사항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실제 DMP 작성 실무와 관

련된 예시를 제공해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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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설명 및 참고정보

NIH

∙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 NIH 데이터 공유정책 및 실행 가이드
∙ http://grants.nih.gov/grants/policy/data_sharing/data_sharing_ 
guidance.htm

NSF

∙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 데이터 관리 정책
∙ http://www.nsf.gov/bfa/dias/policy/dmp.jsp
∙ 데이터 관리, 공유관련 질의응답
∙ http://www.nsf.gov/bfa/dias/policy/dmpfaqs.jsp

NOAA

∙ 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 데이터 공유 절차 지침
∙ https://geo-ide.noaa.gov/wiki/index.php?tit le=Data_Sharing_for_ 
NOAA_Grants_PD

NEH
∙ 국립인문재단(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 데이터 관리 계획
∙ http://www.neh.gov/files/grants/data_management_plans_2013.pdf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 교육학 연구소(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 데이터 공유 실행 가이드
∙ http://ies.ed.gov/funding/datasharing_implementation.asp

Gordon and 
Betty Moore 
Foundation

∙ 고든앤베티무어재단(Gordon and Betty Moore Foundation)
∙ 데이터 공유 철학 및 데이터 관리 계획
∙ http://www.moore.org/docs/default-source/Grantee-Resources/ 
data-sharing-philosophy.pdf

<표 10> 스탠포드 대학의 중요 연구비지원 기관 목록과 해당 참고정보

□ DMP 작성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은 실제 계획서 작성 전에 고려해

야하는 사항을 핵심 요소로 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정

리 가능함. 

- 연구보조금에 ICT 예산을 포함

∙ 일부 연구는 개인 관측에 중점을 두기도 하지만 일부 연구는 
수십억 달러의 입자 가속기가 필요하기도 함.

∙ 고사양의 ICT 인프라가 필요할 경우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

크 인프라의 필요성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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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조직, 현재 보유 장비로 해당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정보기

술 역량이 부족한 것을 증명.

- 저장과 백업: 데이터 저장은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제 

2의 장소에 존재하는 것을 선택해야하며, 저장소의 데이터는 원

본과 식별가능하고 동일하게 미러링되어 서비스되어야 함. 

∙ 스탠포드 자체가 해당 저장소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구분 설명

AFS 
(Andrew File 
System)

∙ 스탠포드 구성원 모두가 자동적으로 AFS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추가적
으로 필요한 저장 공간을 신청할 수 있음(https://itservices.stanford.edu/ 
service/afs). 

Individual & 
Group File 
Storage

∙ 유료 서비스로 인트라넷, 인터넷을 통해서 교수, 직원, 부서간에 파일공유 서
비스.

∙ 인증된 사용자에 대해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사용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할당량
을 제공함.

Online Archive 
Storage

∙ 거의 접근이 불필요한 파일에 대한 안전, 보안, 장기 저장 서비스임.
∙ 최소한의 기능과 최대의 공간으로 설계가 가능하며, 일년 단위의 계약 유료서
비스로 해당 부서로 요금이 청구됨.

Custom 
(Research)

∙ 유료 저장 솔루션

Google Drive
∙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현재 스탠포드 소속의 교수, 학생,  직언
들이 무료로 활용가능하며 실시간 파일 동기화와 실시간 온라인 편집 기능을 
제공함. 

Box
∙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현재 스탠포드 소속의 교수, 학생, 직언들
이 무료로 활용가능하며 파일 동기화와 버전 추적이 가능함. 

Amazon S3
∙ 현재(2015년 12월 기준) 스탠포드에서는 제공하지 않지만 필요할 경우 개인
이 직접 구입할 수 있음. 

<표 11> 스탠포드 대학 제공 저장소 서비스 

∙ 백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보다는 하나 이상의 물리적인 장
소, 드라이브에 보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스탠포드 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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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저장소 (AFS 등)에도 백업 기능이 존재함을 주지함.

- 메타데이터 생성

∙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의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하며, 누가 

만들었고, 데이터 파일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 

데이터가 처리되었고, 어디에서 데이터가 처리되었으며 왜, 어

떻게 데이터가 처리되었는지를 잘 기술하고 있어야 함.    

∙ 메타데이터의 중요성은 향후 연구자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
이 데이터를 식별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줌.

∙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연구 노트에 이미 메타데이터 정보를 입
력하고 있지만 실험실의 경우 반드시 연구원이름, 날짜, 프로

젝트, 실험/분석의 상세한 목적을 포함한 실행 방법, 실험/분석

에 사용된 데이터 출처, 실험/분석에 사용된 다른 데이터의 출

처, 메타데이터 자체에 식별가능한 링크 정보를 포함하여 기록

해야하고 되도록 구조화된 형태(CSV 등)로 유지해야함. 

[그림 14] 스탠포드 대학교 도서관 DMP 메타데이터 샘플

- 메타데이터 정제

∙ 잘 구조화된 메타데이터는 연구 데이터의 장기적인 탐색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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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을 보장해줄 수 있고 유사한 수많은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

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함. 

∙ 주제별(학문별) 데이터 저장소들은 데이터 제출 시 반드시 잘 

구조화된 메타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데이터 탐색 결과

를 향상시킬 수 있음.

∙ 스탠포드 대학 도서관은 더블린코어 메타데이터를 핵심 메타
데이터로 권고하고 있음.

[그림 15] 스탠포드 대학도서관 제시 더블린코어 메타데이터 

∙ 스탠포드 대학 도서관은 더블린코어를 포함하여 연구자들이 
참고해야할 메타데이터 표준을 <표 12>와 같이 제시함.

메타데이터 명 설명

Dublin Core
∙ 네트워크화된 정보자원을 기술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메타
데이터 표준.

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 (MODS)

∙ 도서관 응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서지 
요소집합.

<표 12> 스탠포드 대학 도서관 제공 표준 메타데이터 참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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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명 설명

Federal Geographic Data 
Committee's standard (FGDC)

∙ 지리 데이터 기술을위한 ISO 표준.

Encoded Archival Description 
(EAD)

∙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 탐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인코딩 
표준.

Data Documentation Initiative 
standard (DDI)

∙ 사회 행동과학 분야에서의 데이터셋으로 XML 기반으로 콘텐
츠 표현, 전송, 보존을 위한 표준.

∙ 스탠포드 대학도서관은 메타데이터와 함께 온토로지를 통한 
해당 데이터셋의 구조화와 구성 요소, 요소간의 관계를 표현하

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이용자가 연구자의 데이터

를 보다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함이며, 온톨로

지 구성과함께 표준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통제어휘를 사용할 

것을 권고함.

∙ 스탠포드 대학 도서관은 제시하고 있는 온톨로지, 통제어휘 표

준은 <표 13>과 같음. 

명칭 설명

Bioportal ∙ 스탠포드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미국 국립 의생물학 온톨로지 포털.

Gene Ontology ∙ 유전자와 유전자 관련 제품의 속성, 표현을 표준화기 위한 온톨로지.

Medical Subject 
Headings (MeSH)

∙ PubMed의 기사 색인을 위해 사용하는 통제어휘.

Web Ontology Language 
(OWL)

∙ 시맨틱 웹 구성을 위해 활용하는 온톨로지.

Getty Thesaurus of 
Geographic Names 

(TGN)

∙ 장소, 행정/정치 단체, 물리적 특징과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통제 어
휘집.

RFC4646 ∙ 특정 객체를 기술하기 위한 언어를 위한 메카니즘을 제공하는 어휘집.

<표 13> 스탠포드 대학 도서관 제공 표준 메타데이터 참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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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설명

Chemical Entities of 
Biological Interest (ChEBI)

∙ 소규모 화학 화합물 온톨로지

Microarray Gene 
Expression Society 
Ontology (MGED)

∙ 유전자 미세배열 실험 기술을 위한 온톨로지 설계

Internet Media List ∙ 인터넷 파일 유형의 통제어휘

Environmental Ontology 
(EnvO)

∙ 유기체와 생물학적 샘플에 대한 환경을 기술하기 위한 온톨로지.

Name Reaction, Chemical 
Methods, and Molecular 
Processes Ontologies

∙ 왕립화학학회 온톨로지(Royal Society of Chemistry)

- 민감 데이터의 처리

∙ 스탠포드는 모든 데이터를 낮음(low), 중간(moderate), 높음

(high)으로 위험 분류하며, 각 분류에 대한 설명을 <표 14>와 

같이 제시함.

수준 설명

낮음(Low)
∙ 스탠포드의 사명, 안전, 재정, 평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공개 대상 데이터.

중간(Moderate)

∙ 높은 위험성은 없지만 스탠포드의 사명, 안전, 재정 평펀에 악영향 
혹은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 미공개 연구 데이터, 학생기록, 인사파일 및 비공적 정책 등을 포함
해서는 안됨.

높음(High)

∙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데이터.
∙ 부적절한 접근으로 인해 스탠포드가 정부를 대상으로 보고서를 제
출해야하는 등 스탠포드의 임무, 안전, 재정, 평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

∙ 건강정보, 사회보장번호, 신용카드 등 금융정보, 여권/비자번호, 운
전면호 번호 등을 포함함.

<표 14> 스탠포드 대학의 민감 데이터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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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포드는 또한 민감 데이터 처리를 위해 안전한 저장과 백업
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이는 스탠포드 대학이 제공하는 저장소의 보안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보안 AFS 시스템, 온라인 저장소에 대한 권고사항을 

<표 15>와 같이 제시함. 

수준 설명

Secure AFS
(Andrew File System)

∙ AFS 저장소 서비스는 기밀, 제한된 저장 등이 가능하고 데이터 제
한조치, 저장과 야간 백업 등의 기능을 모두 포함함.

∙ AFS는 기본적으로 공공 저장소 및 기밀 데이터 저장 기능을 동시
에 제공함. 

∙ 스탠포드의 사명, 안전, 재정, 평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공개 대상 데이터. 

Secure IGFS 
(Individual & Group File 

Storage)

∙ Secure IGFS는 IGFS 시스템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기밀 
데이터, 제한된 데이터의 저장이 가능하며, 백업 기능을 제공함.

Online Archive Storage ∙ 공적 데이터와 제한된 데이터의 저장이 가능함. 

<표 15> 스탠포드 대학의 저장소 보안 선택 안내

- 데이터 공유(data sharing)

∙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연구과정의 일부이지만 연구 지원 기
관은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공개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하는 

것을 필수적인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음. 

∙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유하기 전에 데이터에 대한 쉬
운 이해가 가능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하는데 여기에는 메타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지적재산권, 저작권, 라이선스 문제 등

에 대한 고민과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함. 

∙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미국연방정부가 제시하는 연구기
관의 지원금을 받은 연구 결과에 대한 공적 접근 강화 계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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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참고할 수 있도록 권고함.

∙ 공적 접근 계획은 기관별로 다르게 제시하고 있으며 스탠포드
가 권고하고 있는 정부기관과 해당 문서 확인 경로는 <표 16>

과 같음.

기관 접근점

미국 국방부
(DOD: Department of Defense)

∙ 초안: http://www.dtic.mil/get-tr-doc/pdf?AD=ADA614321

미국 에너지국
(DOE: Department of Energy)

∙ http://energy.gov/sites/prod/files/2014/08/f18/DOE_Public
_Access%20Plan_FINAL.pdf

∙ 에너지국 연구결과 통합검색 사이트(beta): 
http://www.osti.gov/pages/

미국 교육부
(DOE-IES: Department of 

Education, Institute for Educational 
Studies)

∙ http://ies.ed.gov/funding/eric_manuscripts.asp

미국보건사회부
(HHS: Health and Human 

Services)

∙ 개요: http://www.hhs.gov/open/publicaccess/index.html
∙ 가이드라인: 
http://www.hhs.gov/open/public-access-guiding-principle
s/index.html

미국의료연구, 품질 연구소
(AHRQ: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Quality)

∙ http://www.ahrq.gov/funding/policies/publicaccess/index.ht
ml

미국재난대응실
(ASPR: Assistant Secretary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 http://www.phe.gov/Preparedness/planning/science/Docu
ments/AccessPlan.pdf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http://www.cdc.gov/od/science/docs/Final-CDC-Public-
Access-Plan-Jan-2015_508-Compliant.pdf

미국식품의약국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http://www.fda.gov/downloads/ScienceResearch/AboutSci
enceResearchatFDA/UCM435418.pdf

미국국립보건원
(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http://grants.nih.gov/grants/sharing.htm

<표 16> 스탠포드 대학 도서관 권고 연구기금 지원 기관의 공적 접근 정책 문서

7) https://library.stanford.edu/research/data-management-services/share-and-preserve-research 
-data/us-public-access-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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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접근점

미국항공우주국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 http://science.nasa.gov/media/medialibrary/2014/12/05/N
ASA_Plan_for_increasing_access_to_results_of_federally_fu
nded_research.pdf

미국 대기관리연구소
(NCAR: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 저장소: https://opensky.library.ucar.edu/faq#oapolicy

미국 연방형사정책연구원
(NIJ: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http://www.nij.gov/funding/data-resources-program/page
s/welcome.aspx

미국 표준기술원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 http://www.nist.gov/data/upload/NIST-Plan-for-Public-Ac
cess.pdf

미국 해양대기관리처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 http://docs.lib.noaa.gov/noaa_documents/NOAA_Researc
h_Council/NOAA_PARR_Plan_v5.04.pdf

미국 과학재단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http://www.nsf.gov/pubs/2015/nsf15052/nsf15052.pdf

미국 농무부
(USD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 계획: 
http://www.usda.gov/documents/USDA-Public-Access-I
mplementation-Plan.pdf

∙ 통합검색: http://pubag.nal.usda.gov/pubag/home.xhtml

국가보훈처
(VA: Veterans Affairs)

∙ http://www.va.gov/vhapublications/ViewPublication.asp?pu
b_ID=3020

- 메타데이터 선정

∙ 메타데이터 선정은 위의 메타데이터 정제 부분과 동일함.

- 지적재산권

∙ 스탠포드는 1. 발명, 특허, 라이선스, 2. 저작권 정책, 3. 저작권 

관리 정책, 4. 연구재산, 5. 기타 지적재산권(상표, 특허, 독점정

보) 별로 별도의 정책 수립하고 준수를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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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스탠포드 지적재산권 정책 서비스

- 인간을 주제로 한 연구

∙ 인간을 주제로 한 연구의 데이터는 민감함 데이터에 속하며, 

위의 민감 데이터 처리에 대한 부분과 동일 내용을 제시함.

- 다른 정보원으로부터의 데이터

∙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고 사용할 경우 관련된 
저자권 문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해해야 함.

∙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연구자가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하고 해당 데이터를 가지

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데이터 소유자와 관련된 라이선

스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라이선스

∙ 라이선스는 다른 사람이 내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 대한 것으
로 DMP에서는 광범위한 데이터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이 필

요함.

∙ 상업적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갖는 속
성을 고려하여 라이선스를 할당해야하며, 연구자가 스탠포드의 

저장소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Creative Commons와 Open Data 

Commons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음. 



2. 사례조사

41

- 데이터 보존

∙ 데이터 보존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백업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보존이라 함은 장기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과 재사용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메타데이터 선택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감사활동, 개인정보보호, 라이선스 지적재산권 정보 입력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함. 

- 스탠포드는 또한 DMP 작성이 가능한 외부의 온라인 툴들에 대

한 간략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서비스인 DMPTool

을 제공하고 학내 계정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음. 

□ 스탠포드 대학의 DMP 지원 서비스는 위의 내용이 모든 과정을 포

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외 자체적인 디지털 저장소 서비스를 

제공함. 

[그림 17] 스탠포드 대학 SDR 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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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저장소 서비스(SDR, Standford Digital Repository)는 연구

자 개인의 자신의 연구데이터를 스탠포드 디지털 저장소에 보존

함으로써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며, 영

구적인 접근이 가능한 URL을 제공함.

- SDR은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물이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접근이 

가능한 URL을 제공함.

- SDR은 제어 가능한 연구데이터를 만들어 제공함.

- SDR은 연구데이터에 라이선스 규칙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SDR은 다른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쉽게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도

록 함.

- SDR은 연구데이터가 미래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존되어 있는

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2.5. ICPSR

□ ICPSR(The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은 미국 미시간 대학 연구기관으로 1962년 설립된 미국 최

대 사회과학 데이터 보관소임.

□ ICPSR은 미국 외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구통계, 보건의학, 교육, 사

회문제, 범죄/형사정책, 경제 분야별로 연구의 원천데이터(raw data)

를 수집 및 서비스하고 있음.

□ ICPSR은 원천데이터에 대한 탐색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사례조사

43

[그림 18] ICPSR 데이터 서비스 홈페이지

□ ICPSR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사회과학 데이터 저장소로 연구자

들의 납본에 의한 데이터 수집이 중요하며, 데이터 납본을 위해서

는 DMP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함. 

□ ICPSR이 제공하는 DMP 샘플 서비스는 연구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요소에 집

중하여 작성 샘플을 제시함. 

- 데이터 설명(data description): 데이터 설명은 수집할 데이터의 생

성, 특성, 범위, 척도 등에 설명을 제시해야하며 ICPSR의 장서개

발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함. 

- 책임(responsibility): 연구책임자가 프로젝트 과정 전반에 대한 데

이터 관리 책임을 가져야하며, 계획의 준수 여부 등을 상시 모니

터링 해야 함. 책임자는 ICPSR의 각 대학 컨소시엄 데이터 관리 

책임을 가짐.

- 아카이브 지정(designated archive): 연구 데이터는 데이터의 장기

적인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컨소시엄 디지털 저장

소에 기탁되며, ICPSR의 통합 데이터 관리 규정을 이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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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의해서 운영관리 됨.

- 접근과 공유(access & sharing): ICPSR의 데이터는 전 세계 사회과학 

연구 공동체가 공동으로 사용함. 공공 데이터는 ICPSR을 통해서 직

접 접근할 수 있으며, 회원들은 ICPSR 계정과 특정 공인 IP 범위내

에서 직접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비회원은 구매를 필요로 함. 

- 선택과 유지(selection & retention): ICPSR은 기술변화, 새로운 미

디어, 데이터 형식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며, 전체 데이터셋의 장

기적 보관을 수행함.

- 메타데이터(Metadata): ICPSR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메타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며, DDI(Data Documentation Initiative)를 준

수함. DDI는 콘텐츠에 대한 태깅을 허용하며, 보존과 데이터 제

공에 있어서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또한 DOI 부여를 통해서 데이터 인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항상 

지정된 URL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함. 

-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연구책임자와 해당 연구

기관은 연구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구너을 보유함. ICPSR에 본

할 때 연구자들은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은 아니며, 데이터를 배

포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변환, 보존을 위한 개선 등의 권한을 부

여하는 것임. 

- 연구윤리와 개인정보보호(Ethics and Privacy): ICPSR에 데이터를 

납본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요소를 제

거해야함. 제거하지 않은 데이터는 보존되는 데이터의 일부로 포

함됨. 

- 형태(Format): ICPSR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ASCII, SAS, SPSS, 

Stata를 준수해야하며, 문서는 PDF를 준수해야함. ICPSR은 장기

적 보존을 위해 데이터는 ASCII, 문서의 경우 XML, PDF/A 유형

을 준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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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과 보존(Archiving and Preservation): ICPSR은 여려 세대의 변

화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저장과 보존(Storage and Backup): 디지털 파일은 여러 로컬, 지리

적으로 분산된 지역에 사본을 저장하는 것이 안전한 방식으로 

ICPSR은 각 디지털 파일의 마스터 사본을 지정된 위치의 협력 

조직에 저장하고 동기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함. 

□ ICPSR의 사례는 향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데이터셋 수집, 

보관, 제공 서비스를 수행할 경우 데이터를 제공하고자하는 연구자 

혹은 기관에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작성기준과 더불어 한국과

학기술정보연구원이 서비스를 위해 준비해야하는 요건들을 참조할 

수 있음. 

2.6. NEH

□ 미국 인문학재단(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은 1965년

에 제정된 <국가 인문예술지원법(National Foundation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Act)>에 따라 설립됨.

□ NEH는 연구,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다양한 역할과 지원금을 제

공하고 있음. 

□ NEH 역시 연구지원을 위해서는 DMP를 제출해야하며, ‘성공적인 

연구지원금 신청을 위한 데이터 관리 계획8)’ 문건을 연구자들에게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음. 

□ NEH가 요구하는 DMP 작성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음.

- DMP는 연구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한 보완 문서로 간단하게 작성

되어야하며, 연구에 의해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데이터

8) http://www.neh.gov/about/foia/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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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함. 

- 데이터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중 자원이 처리되고 수집되는 과

정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인용, 소프트웨어 코드, 알고

리즘, 문서, 데이터베이스, 지리 코드, 보고서 등을 포함함. 

- 단, 예비분석, 보고서 초안, 향후 계획, 동료 평가, 공동연구자의 커

뮤니케이션, 비밀유지정보, 프라이버시 정보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는 많은 변수가 존재하며 특히 해당 학문분

야 별로 특수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DMP의 데이터 관리

계획은 동료평가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야 함.

- 계획서에는 프로젝트 팀이 데이터를 생성하고 배포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어야하며, 향후 프로젝트 결과 평가 시 제안했던 데

이터 관리 계획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함께 평가함. 

- 연구비 신청자는 반드시 디지털 인문학 스타트 업 지원, 디지털 

인문학 실행 지원 기금의 샘플 계획서를 확인해야하고 해당 분야

의 DMP 관련 사례들을 충분히 숙지해야하며 다음을 권고함. 

∙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9)의 

당양한 사례와 계획서 예제

∙ California Digital Library10)의 작성 툴, 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 등. 

- 최근 많은 고등 교육기관이 데이터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담당직

원을 배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속해 있는 기관의 도서

관, 혹은 연구소 등과 컨설팅을 거치는 것이 필요함.

- 지원자는 데이터 관리 및 디지털 정보자원 보존을 요건을 충족시

키기 위해서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협력구성을 할 수 있음. NEH

가 특정한 저장소나 솔루션을 권고하지 않으므로 해당 신청자는 

9) http://www.icpsr.umich.edu/icpsrweb/content/datamanagement/dmp/index.html
10) https://dmp.cdli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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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조사하거나 속해 있는 커뮤니티가 소

유하고 있는 디지털 보존 저장소 등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함. 

- DMP는 명확하게 어떻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구현할 지를 제시해

야함. DMP에는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보존에 필요한 모든 연구

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기술해야함. 

- 또한 프로젝트의 진행 중 책임자의 권한과 역할 변화가 발생 경

우도 대비한 내용을 포함해야하며, 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한 분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DMP는 최종 결과물로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한 예상을 명확하게 

기술해야함. 

- DMP는 데이터의 유형, 샘플, 물리적 저장소, 소프트웨어 등을 상

세하게 기술해야함.

- 프로젝트 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DMP에 포함하여 함.

∙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성될 데이터의 유형과 다른 사람과 공유
할 수 있는 조건 등. 

∙ 데이터를 공유하기까지 어떻게 데이터를 유지관리 할 것인지
에 대한 방법.

∙ 법률,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여 집계(통합)될 수 없는 데이터

에 접근등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충돌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

한 기술. 

∙ 데이터를 공유 혹은 타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메카
니즘 기술로 데이터 유지에 관한 정보 공유와 절차, 분석 정보, 

메타데이터에 대한 상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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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DCC(Digital Curation Center)

□ 디지털 큐레이션 센터는 디지털 데이터 (Digital Curation Center, 

DCC)는 디지털 정보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장기간 

이용될 수 있도록 영국의 기관들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며 보

존하는 것을 지원하는 기관임. 

□ DCC는 연구자금 지원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데이터 관리와 공유 

계획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서비스 URL : http://www.dcc.ac.uk/resources/data-management-plans

[그림 19] DCC DMP 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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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는 영국의 자금지원 기관들의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다양한 

데이터 관리 계획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DMPOnline 

툴을 활용한 직접적인 작성 서비스, 자금지원 기관들의 요구사항 

분석, 데이터 관리 계획 체크리스트 등의 서비스를 수행함.

□ DMP Online은 DCC에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작성 툴로 

영국 내 소속 연구, 대학기관이 있을 경우 활용가능하며, 그 외 기

관의 경우 이용자 등록을 통해 기관명과 함께 활용이 가능함.

[그림 20] DCC DMP Online 서비스 홈페이지

- DMP Online에는 다양한 자금지원 기관의 템플릿을 포함하고 있

고 신청자(연구자)가 참조할 수 있는 답변을 제시함으로써 작성

에 도움을 주고 있음. 

□ DCC는 영국의 주요 연구비 지원 기관의 데이터 관리계획 요건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과 요건은 <표 17>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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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주요 요건

예술인문연구회
AHRC(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 디지털 산출물과 디지털 기술이 연구결과의 핵심 사항임.
∙ 산출물에 대한 요약 정보 제공과 기술적 방법론, 기술지원, 
보존, 지속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함.

생명공학연구위원회
BBSRC: 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 데이터 공유에 필요한 광범위한 계획을 요구함.
∙ 데이터의 범주, 유형, 형태, 표준 메타데이터, 데이터 공유방
법, 데이터 배포 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함. 

물리과학연구위원회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EPSRC)

∙ 데이터 관리, 공유계획서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데이터자체
가 보존되고 공유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함. 

경세사회연구위원회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ESRC)

∙ ESRC는 데이터 생성에 책임이 있는 지원자가 데이터 관리
계획을 제출하고 공유해야하는 책임을 갖고 있고 세부적인 
데이터 관리계획을 제출해야함. 

의학연구위원회
Medical Research Council (MRC)

∙ MRC 데이터 관리계획은 제안 단계에서 제공되어야함.
MRC는 사전에 제안 양식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데이터 수집, 
관리, 보안, 공유, 책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함. 

자연환경연구위원회
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NERC)

∙ NERC는 필수적으로 한 페이지의 데이터 관리계획을 관련 
지침에 따라 제출해야함.

과학·기술장비위원회
Science and Technology 
Facilities Council (STFC)

∙ 데이터 관리 계획은 과학연구에서 생산 또는 수집 시 발생
하며 STFC는 8개 부분에 거쳐 데이터 관리 계획을 제출해
야함. 

영국암연구소
Cancer Research UK

∙ 주제별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공유계획을 제출해야함. 

<표 17> DCC 제공 영구 주요 연구비 지원기관 데이터 관리계획 현황

□ DCC는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 관리 계획 요

구사항과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음. 

□ 체크리스트는 지속적으로 업데이이트 되고 있으며 현재(2015년 12

월 기준) 가장 최신 버전은 2014년 발행된 V4.0으로 주요 내용은 

<표 18>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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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고려사항

관리 데이터 부문

ID ∙ 연구자금 제공자 혹은 기관에서 지정한 해당 ID.

자금제공자 ∙ 연구자금 제공자 현황.

연구보조금 참조 번호 ∙ 해당될 경우 보조금 참조번호 입력.

프로젝트 명 ∙ 연구보조금 제안의 정확한 명칭.

프로젝트 설명
∙ 연구 프로젝트의 본질은 무엇인가?
∙ 연구자가 해결해야할 연구 문제는 무엇인가?
∙ 어떤 목적 하에 데이터가 수집, 생성하는가?

연구책임자 ∙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의 이름

연구책임자 ID ∙ ORCID와 같은 연구자 아이디

데이터 관련 연락처
∙ 연구책임자와 다를 경우 프로젝트 데이터 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연락처 기재.

초판 발행일 ∙ 첫 DMP 완료 버전 완료일(발행일).

마지막 업데이트일 ∙ 마지막에 변경된 DMP 일자.

관련 정책

∙ 기존의 관련 정책, 절차를 따르는 연구(데이터 관리)인가 아니면 연
구자 개인의 접근방식에 근거한 것인가?

∙ 프로젝트 연구팀은 데이터 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프로젝트 연구팀이 속한 조직은 데이터 보호, 보안관련 정책이 존
재하는가? 연구팀은 이 정책을 따르는가?

∙ 프로젝트 연구팀이 속한 조직은 연구 데이터 관리 정책이 존재하는
가?

∙ 연구비 지원을 요청하는 자금지원 기관은 데이터 관리 정책이 존재
하는가?

∙ 연구비 지원 기관은 연구자가 따라야할 공식적인 표준이 존재하는
가?

Data Collection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성하는가?

∙ 데이터의 크기, 유형, 형태는 어떠한가?
∙ 장기적인 접근과 공유를 보장하는 형태의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재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는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생성할 것인가?

∙ 연구자가 사용할 표준 혹은 방법론은 무엇인가?
∙ 폴더 혹은 파일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 버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어떤 품질 보증활동을 수행할 것인가?

<표 18> DCC 제공 DMP 체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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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고려사항

기록과 메타데이터

데이터 관리에 활용할 
메타데이터와 기록방식은 

무엇인가?

∙ 미래에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 어떻게 메타데이터를 캡쳐할 것인가?
∙ 어떤 메타데이터 표준을 사용할 것이며, 해당 메타데이터를 사용하
기로한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윤리와 법류준수

연구윤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 데이터 보존, 공유에 대한 동의를 얻었는가?
∙ 연구 참여자의 신원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민감 데이터의 저장, 안전한 전송을 위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작권, 지적재산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 데이터 소유주는 누구인가?
∙ 데이터 재사용을 어떻게 허가할 것인가?
∙ 데이터 재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가?
∙ 데이터 재한, 공개기한 연기 등의 제한 조치가 필요한가?

저장과 백업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데이터는 어떻게 저장되고 

백업될 것인가?

∙ 데이터를 충분히 저장하고 추가적인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
할 필요가 있는가?

∙ 데이터는 어떻게 백업될 것인가?
∙ 데이터 백업과 복구 책임자는 누구인가?
∙ 사고 등 발생 시 데이터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보안을 어떻게 
유지되는가?

∙ 데이터 보안에 있어서 위험요소는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접근 제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 공동연구자가 어떻게 데이터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인
가?

∙ 만약 데이터가 현장에서 수집되고 생성된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보
안시스템으로 전송할 것인가?

선택과 보존

어떤 데이터가 유지, 공유, 
보존되어야 하는가?

∙ 계약, 법률, 규제 등의 제한 조건으로 파기해야하는 데이터는 무엇
인가?

∙ 다른 데이터를 어떻게 유지할 수(방법) 있는가?
∙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연구는 무엇인가?
∙ 얼마나 오래 데이터가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는가?

데이터셋을 장기보존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 어떤 저장소에 데이터를 보존할 것인가?
∙ 데이터 저장소에 비용이 필요하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데이터 공유, 보존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한 적
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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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고려사항

데이터 공유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 잠재적인 이용자가 어떻게 데이터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 어떤 조건하에서 데이터를 누구와 공유할 것인가?
∙ 직접 데이터에 대한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저장소에 데이터를 공
유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 언제 데이터가 활용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
∙ 데이터에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한 식별자를 부여할 것인가?

데이터 공유에 대한 다른 
어떤 제한이 존재하는가?

∙ 얼마나 오랜 기간 배타적, 독점적인 데이터 사용을 유지할 것인가? 
그 사유는 무엇인가?

∙ 데이터 공유에 대한 협정 혹은 그에 준하는 요구사항이 필요한가?

책임과 자원

누가 데이터 관리에 
책임자인가?

∙ DMP 실행하고, 검토하고, 개정할 수 있는 책임자는 누구인가?
∙ 데이터와 관련된 각각의 활동에 대한 책임자는 누구인가?
∙ 협력 연구에서 협력자들 간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 데이터 관리에 대한 소유권과 책임은 연구 컨소시엄, 파트너간의 
계약에 포함되는가?

계획 실행에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가?

∙ 추가적인 전문가 혹은 현재 담당자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한가?
∙ 추가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이 필요한가?
∙ 데이터 저장소에 추가적인 비용 적용이 될 수 있는가?

□ DCC는 이 외 실제 DMP 작성 가이드라인과 예제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표 18>에 준하는 내용임. 

2.8. RDA(Research Data Alliance)

□ RDA는 연구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에 관심 있는 연구자, 연구기관, 

연구 자금 제공 기관, 도서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임. 

□ RDA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유럽연합

(European Union), 호주 국립데이터서비스(Australian National Data 

Service)가 합의하여 2012년 9월에 출발함.

□ 2013년 3월 18일 1차 총회 후부터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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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2016년 1월에 발표된 전 세계 참여기관은 3,610개로 이는 

2015년 12월에 집계된 통계임.

구분 기관수

언론, 미디어 22

정책 기관/연구자금지원 기관 51

대기업 81

IT 컨설팅, 개발회사 118

중소기업 207

기타 195

정부, 공공 서비스 558

대학, 연구소 2,378

합계 3,610

<표 19> RDA 참여기관 현황

□ RDA의 슬로건은 “Data Sharing without Barriers”(장벽 없는 데이터 

공유)로, 최종 목표는 글로벌 연구 데이터 공유 기반을 마련하는 것

임.

-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새로운 지식 창출에 기여

할 수 있음. 

- 글로벌 데이터 통합과 공유가 전지구적 규모의 과제해결에 기여

할 수 있음. 

- 각국 또는 각 연구 기관이 개별적으로 연구 데이터 공유를 위한 

기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화 환경이 통합

되고 있고 연구 활동 자체가 글로벌화 되고 있는 상태로 RDA와 

같은 활동이 효과적임. 

□ RDA는 느슨하고 완만한 구조의 조직으로 하향식 규율에 따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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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며,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와 유사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고 각 각의 태스크 포스가 자

발적 합의 (voluntary consensus)를 기반으로 운영됨. 

- 개인과 단체, 국가를 포함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지만 RDA 추

구하는 가치인 개방, 합의, 균형, 조화, 지역사회 중심, 비영리 및 

기술 중립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누구나가 분과회의 설립을 제안할 수 있지만, 내부 심사를 

거쳐야하는 과정은 존재하며, 운영원칙은 문제제기가 있으면 그 

해결책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을 유지함. 

□ RDA는 개인과 기관 회원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 각이 참여함으로

써 가질 수 있는 혜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함.

- 개인 참여자의 혜택

∙ 데이터 인프라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음.

∙ 전 세계적인 공동 작업자와 경험 공유.

∙ 다양한 경험, 관점을 가진 동료들과 네트워크 구축 가능.

∙ 경력에 상관없이 데이터 과학에 대한 전문지식 확보 가능.

∙ 개인 연구자의 연구 등 작업 활동의 질과 효율성 향상.

∙ 전문성 향상과 폭넓은 경험을 통한 경쟁력, 리더십 향상.

- 기관 참여자의 혜택

∙ RDA 결과물 구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모든 RDA 포험에 참여가 가능함.

∙ RDA 연구에 대한 정기적인 진척 상황 수신.

∙ 총회 참석과 이사회에 제안된 정책, 조직 자문위원회의 회원 

투표에 참여.

∙ 조직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사회에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음.

∙ 모든 RDA 회의 시 후원조직으로 공표.

□ RDA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같이 국제 표준이나 규격, 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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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며, 어떤 형태의 정부가 직접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음.

- 단, ISO와 같은 조직이 갖는 문제해결 과정의 장기간 소요를 방

지하기 위해 IETF를 모방함. 

□ RDA 운영에 가장 핵심적인 주요조직과 역할은 다음과 같음11). 

[그림 21] RDA 조직구성도

- RDA 위원회(Council): RDA의 감독, 지속가능성과 전반적인 운영

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작업반(working group) 승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권한을 가짐.

- RDA 사무국(Secretariat): RDA 운영을 위한 관리 업무 수행.

- RDA 기술자문위원회(Technical Advisory Board): 위원회에 전문적

인 기술자문, RDA 작업반의 결과 영향력과 효과에 대한 지원, 

RDF 기술 로드맵 문건의 개발, 유지관리 책임을 가짐.

- RDA 조직자문위원회(Organisational Advisory Board): 위원회에 조

11) https://rd-alliance.org/system/files/documents/UpdateResearchDataAlliance_December2014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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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과 관련된 자문을 담당함. 회원기관 총회를 거쳐 선발됨. 조직

자문위원회의 장은 위원회의 참관인(observer member)로 역할을 

수행함. 

□ RDA 활동의 핵심은 작업반의 성과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업

반은 <표 20>과 같음.  

구분 주요 관심사

Array Database
∙ Array Database르 통해서 빅데이터, 대규모 데이터 처리 등
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술, 산업 분야 등에서 필요
한 새로운 기술을 점검.

BioSharing Registry: connecting 
data policies, standards & 
databases in life sciences

∙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콘텐츠 표준, 학술지와 
자금지원에 관한 정책에 관한 정보 연결을 위한 원칙 수립.

Brokering Governance
∙ 기존 국제 e-infrastructure와 중계 프레임워크 미드웨어의 
거버너스 구축.

Data Citation ∙ 효과적인 데이터 인용을 위한 접근점.

Data Description Registry 
Interoperability (DDRI)

∙ 연구 데이터 탐색 소프트웨어의 유연한 상호 교차 플랫폼.

Data Foundation and 
Terminology

∙ 참조 데이터 용어 유도를 위한 추상 데이터 모델.

Data Type Registries ∙ 데이터 유형 저장소.

Metadata Standards Catalog
∙ RDA에 제출된 모든 유형의 메타데이터에 대한 기계실행가
능한 목록 생성.

Metadata Standards Directory ∙ 메타데이터 표준에 대한 협업과 개방형 디렉토리.

PID Information Types ∙ 정보 유형 통합 프레임워크

Practical Policy ∙ 복제, 보존을 위한 데이터 저장소 정책.

QoS-DataLC Definitions ∙ 데이터 생애주의 정의, 서비스 품질을 위한 표준.

RDA/CODATA Summer Schools 
in Data Science and Cloud 
Computing in the Developing 

World 

∙ 개발환경에서 데이터 과학,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교육.

<표 20> RDA 작업반, 관심그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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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관심사

RDA/NISO Privacy Implications 
of Research Data Sets

∙ 피실험자의 정보를 포함한 전밙거인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된 
과학 데이터셋에 대한 문제 탐구.

RDA/WDS Publishing Data 
Bibliometrics

∙ 더 좋은 방식의 데이터 인용을 위한 계량서지학적 서비스 개
념화.

RDA/WDS Publishing Data 
Services

∙ 데이터와 출판물 사이의 연결, 상호 참조.

RDA/WDS Publishing Data 
Workflows

∙ 기존의 인용, 참조모델, 구현을 포함한 데이터 발행을 위한 
표준 작업흐름. 

Repository Audit and Certification 
DSA–WDS Partnership ∙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소 서비스 인증 프레임워크.

Research Data Collections
∙ 데이터 객체 컬렉션 운영, 구축을 위한 통합적 접근점과 공
통모델.

Wheat Data Interoperability
∙ 열린 데이터 관점에서 밀 데이터를 기술하고 표현하기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 제공.

□ RDA의 향후 추진 목표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함.

- 인프라 확장: 지속적인 인프라 연결 및 데이터 공유촉진활동 수행.

- 효과적인 커뮤니티: 지식분야, 조직 간의 상호 협력 증진.

- 프로그램 시너지: 인력, 복지, 인프라 영향 확장에 초점을 둔 국

제 및 지역 프로그램의 시너지.

- 산업계와의 협력: 데이터 공유를 위한 산업 기반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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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분석

□ DMP 작성과 관련하여 대학 도서관들은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과 

관련된 점을 공통으로 서비스함.

- 연구, 프로젝트에 있어서 데이터 관리의 필요성.

- 연구비지원을 받기위한 DMP 작성의 필요성.

- 주요 연구비 지원기관 현황과 각 지원 기관별 DMP 요구사항.

- DMP 작성의 주요 구성요소와 작성 가이드라인, 예시 제공.

- 온라인 DMP 작성 도구 제공.

- 사서 혹은 대학 내 전문가를 통한 DMP 컨설팅 지원 및 관련 워

크숍 등 지속적인 개최.

- 대학 도서관 혹은 대학이 구축한 데이터 저장소 지원 서비스.

□ 그러나 각 대학별로 DMP 관련 서비스에 있어서는 차별화된 접근

점을 보이고 있음. 

□ MIT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DMP 작성과 관련된 영역을 이용자가 이

해하기 쉽도록 계획 수립 – 데이터 저장 – 데이터 공유로 구분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기존에도 학내 지적 생산물에 대한 저장소 역할을 수행하던 MID 

DSpace 서비스와 HAVARD-MIT Data Center(http://libraries.mit.edu/get/dvn) 

서비스를 함께 제시하고 있어, 연구비 지원 기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을 가능하게하는 저장소 선택 요

구사항을 대학도서관이 직접 지원해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학내에 저장소 서비스가 있음에도 사회학 분야에서 가장 대규모

의 저장소인 ICPSR(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http://www.icpsr.umich.edu/)을 또한 권고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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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사회과학분야 연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

스를 권고함. 

□ 미시간 대학 도서관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은 DMP 서비스 자체가 연

구 데이터 서비스의 일부로써 제공되고 있다는 점으로 연구 데이터

의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는 점임.

- 특히, 미시간 대학 도서관의 경우는 주제전문사서가 분야별로 전

담하여 DMP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음.

□ 미시간 대학 도서관 DMP 서비스의 차별화된 특징 중 하나는 데이

터 시각화 서비스로 손으로 그린 차트, 인터랙티브 웹, 3D 환경 등

에서 활용 가능한, 실전 방법론, 도구 등 다양한 방식을 제공해 주

고 있다는 점임. 

□ 미네소타 대학 도서관의 경우는 다른 대학 도서관들과 서비스하고 

있는 항목 등은 동일하나 연구자의 관점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여 

연구 시작 전, 진행 중, 종료 후로 구분하여 데이터 관리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임. 

□ 또한 사서들의 역할을 강조하여 모든 DMP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 

사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명백하게 밝히고 제시함.

□ 스탠포드 대학 도서관의 경우는 연구지원서비스 중 하나인 데이터 

관리서비스의 일환으로 DMP 작성 지원 서비스를 수행함.

□ 스탠포드 대학 도서관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자들이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하며, 연구비 지원기관이 요구하는 민감 데

이터, 보안 등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저장소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임. 

- 미시간 대학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저장소 서비스(SDR, Standford 

Digital Repository)도 존재하지만 Google Drive와 같은 이용자가 

친숙하고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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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포드 대학 도서관 서비스가 다른 대학도서관들과 다른 차별점 

중의 하나는 연구자들이 데이터셋에 적용할 메타데이터를 선별하여 

용도별로 제공해주고 예제를 실제로 제공해주며, 온톨로지를 구성

을 통한 데이터셋 구성과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임. 

□ 대학도서관 서비스 외에 추가로 조사된 사례 중에서는 DCC가 제

공하는 DMP 서비스임. 

- DCC의 DMP 서비스 역시 미국의 주요 대학 도서관 사례가 보여

주는 모든 분야에 대한 요소를 서비스함.

- DCC는 디지털 큐레이션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개발, 보급 활동

을 수행하는 기구로 DMP 역시 데이터, 디지털 정보자산 관련 연

구에서 핵심적인 사항임을 주지해야함. 

□ RDA의 사례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연구, 개

발을 진행할 수 있는 열린 프로젝트라는 점임.

□ DMP의 실질적인 효과는 활용성이 높은 다양한 지식 분야의 데이

터셋이 실제로 저장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기술, 적용 

기술, 정책, 표준화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함.

□ RDA는 이를 가능하게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라는 점과 다양한 지식

분야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매개로 다양한 공동연구가 가능하고 연

구데이터 관리, 보존, 서비스에 초점을 둔 새로운 연구가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점이 중요함. 



[No.46]

62

4. 결론 및 제언

□ 도서관은 전통적인 지식정보자원 관리 기관이자 적극적인 이용자 

정보 서비스 기관임.

□ 특히 대학도서관은 학내 학술연구자의 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외에 학술 연구에 필요한 외부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체

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업무 영역임.

□ 최근 ‘Data’에 대한 중요성은 학술연구 영역에도 새로운 요구사항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특히 학술연구 영역에서 데이터는 연구자의 연구 투명성 보장은 물

론, 후속 연구자들이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연구에 대한 

검증은 물론 후속 연구의 품질을 보장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내외 학술정보자원에 대한 연구자들

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는 물론 관련 연구자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 현재 국내 대학의 경우 적극적인 DMP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

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연구비 지원, 집행 기

관에서의 요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요인임.

□ 그러나 연구 데이터의 공유 문제는 학술연구 커뮤니티에 국한된 요

구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현재 전 세계적인 데이터 공유, 열린 데

이터에 대한 요구와 연장선에서 고려가 필요함.

□ 이는 데이터 공유가 연구자의 윤리라는 측면 외에 공유된 데이터셋 

자체가 새로운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과 더불어 민간, 산업계

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창출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측

면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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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도서관 사례, 사례분석 결과를 참조하면 한국과학기술정보연

구원이 연구자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DMP 관련 서비스는 명확

하지만 단순한 온라인을 통한 DMP 작성 참고 서비스 외에 다음과 

같은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관리적 측면

∙ 연구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문 부서 운영.

∙ 데이터셋 수집, 보존, 관리, 서비스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

문인력 양성(내부 인력)과 고용.

∙ 데이터셋 수집, 보존, 관리, 서비스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투입

과 성과보급활동.

∙ 기존 연구데이터에 대한 가치 증가 활동(비디지털화 데이터의 

디지털화 등) 체계 구축.

- 서비스 측면

∙ 국내외 주요 연구비 지원기관 현황과 각 지원 기관별 DMP 요

구사항 분석 서비스 제공.

∙ 온라인 DMP 작성 도구를 통한 실제 작성 경험 부여.

∙ 연구자 개인별 도구를 활용한 DMP 작성이 가능한 가이드라인 

제공.

∙ 다양한 학문분야별, 연구주제별, 자금지원기관별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활동 수행.

∙ 저비용으로 데이터 저장, 공유, 보안, 백업을 보장해 줄 수 있

는 데이터 저장소 서비스.

   - 연구개발 측면

∙ 연구 데이터셋, 데이터셋 자체를 수집, 관리하기 위한 인프라 

연구.

∙ 하나의 정보자원으로써 데이터셋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연
구개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웨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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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셋과 관련된 보안, 민감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능요소 

및 서비스 개발. 

∙ 연구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실질 데이터 저장소 연구개발.

∙ 상호운용성, 범용적 활용을 위한 표준 메타데이터 연구개발.

□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간략하게 관리, 서비스, 연

구개발 영역별로 간단하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필요한 요소

를 정의하였으나, RDA, DCC와 같이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연

구개발 추진과 데이터 수집, 공유,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데이터셋에 대한 중요성을 기관 자체

가 인지하고 국내 연구자들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가 이루

어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 이를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관 자체의 법적, 정책적 지위확보

와 예산 외에 실제 연구개발, 서비스, 연구자지원이 가능한 인력 확

보를 위한 노력이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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