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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작은도서  문화 로그램 황  활성화 방안에 한 연구를 하고자 서울시 소재 142기 을 상으로 

도서  일반 황과 문화 로그램 황을 설문조사하 다. 도서 에서 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공․사립 모두 

자료 출반납, 문화 로그램 운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문화 로그램 한 공․사립 모두 과반수 이상 운 하고 

있으며, 운 하지 않는 기 들은 운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기 으로 운 하는 문화 로

그램 수는 공․사립 모두 1~3개이고, 그 유형은 문화교양과 독서 련 로그램으로 나타났다. 문화 로그램 

운  담당자는 공립은 행정직원, 사립은 도서 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문화 로그램 운  시 어려운 

은 공․사립 모두 산과 인력확보로 조사되었다.

ABSTRACT
In an attempt to study the current status and ways to revitalize cultural programs in small libraries, 

this study surveyed 142 small libraries based in the Seoul. Two most important functions of both 

public and private small libraries were found to be the loan/return of materials and cultural programs; 

over 50% of small libraries are operating cultural programs. It was also found that institutions 

that did not operate the cultural programs were aware of the necessity. Both public and private 

small libraries were operating one to three cultural programs, and their types varied from cultural 

refinement to reading-related programs. There was a higher rate of answers stating that the person 

in charge of operating cultural programs for public small libraries were administrative personnels, 

while the chief librarian was the person in charge for private small libraries. The hardships both 

types of libraries encountered were found to be budget-related and on securing man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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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공공도서 은 통 인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열람의 기능 외에도 지역주민의 

지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도 여가 공간으로

서 그 기능이 확충되는 추세에 있다. 문화체육

부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에 의하면 국내 공

공도서 은 2008년 644개, 2009년 703개, 2010

년 760개1)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매년 공공도서 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아이와 함께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도서 이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근

하지 않아 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농산어

 등 문화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문화․복지 혜택을 릴 수 있는 여건이 잘 갖

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자에 한 서비스를 수

행하기에는 양 ․질 으로 부족한 것이 실

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지난 수십 

년간 공공도서  서비스에 한 결핍으로 민간

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도서  운동이 개되었

다. 1960~70년  마을문고 운동에서부터 1980

년  도서원 운동을 거쳐 최근의 사립문고, 어

린이도서  건립 운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인

과 단체가 도서 을 민간차원에서 만들고, 어

려운 상황에서도 도서 을 가꾸고 있다(이용재 

외 2007). 아울러 편한 공간으로서 도서 을 꿈

꾸는 사람들이 실천의 장으로서 작은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여 1990년 부터 작은도서 의 

명칭이 사용되어 지 의 작은도서 으로 발

하게 되었다. 작은도서  운동은 우리나라의 

도서  역사 속에서 부족한 공공도서 과 도서

의 기본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채 운 되었

던 환경에 기인한 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

도 작은도서  건립  활성화에 한 필요성

을 인식하여 정보 근성 보장  지식 문화 향

수 기회 확 , 문화 소외지역인 농어  등의 문

화 근성을 제고시키고, 생활 친화  도서  

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작은도서  지원사업

을 2004년부터 지속하고 있다. 한, 도서  발

종합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작은도서  조성사업은 국가 인 주요 정책 과

제가 되었다.

작은도서 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공공도서

 서비스 실을 우선 해결하고, 지역주민에

게 일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

이다(김미선 2010). 그리고 독서생활을 주도하

는 독서기회의 제공은 물론 지식정보  생활

문화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는 주민 친화 인 

문화공간이다. 그러나 모든 작은도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의미 있게 사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유형의 작은

도서 들이 존재하다보니 의미있는 활동을 하

는 작은도서 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 

 명목상 운 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

이 실이다.

오늘날 도서 의 개념은 자료를 통한 지식의 

직  제공에서 벗어나 정보와 문화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가  문화되면서 도

서 에 한 이용자들의 요구도 기존의 수동

인 정보 습득자로서가 아니라 정보의 창출자로

 1) <www.libs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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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화 인 성향으로 바 게 되었고, 지식수

이 향상된 국민의 지 활동과 문화생활에 

한 욕구 역시 높아졌다. 

2009년에 개정된 도서 법에서도 공공도서

의 업무로서 제28조 4항에 ‘강연회, 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평생교육 련 행사의 주

최 는 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해 두고 있다. 이

는 도서 이 책만 보 하는 곳이 아닌 지역주

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

는 것이다. 재 부분의 공공도서 에서는 

지역주민을 한 다양한 문화강좌와 문화행사

를 개최하고 있고, 독서교육  독서문화 진흥

을 해 각종 독서 련 로그램 등을 운 함

으로써 문화생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 에 여러 연구자를 통해 공공도

서 의 문화 로그램에 한 연구는 많이 진

행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의 

하나로 매년 신규 조성되고 있는 작은도서

의 문화 로그램 황에 한 연구는 논문에

서 일부분만 다룰 뿐 종합 으로 다루지는 못

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생활 착형인 작

은도서 의 활성화를 하여 재 작은도서

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 로그램 운  황을 

설계주체별 즉,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여 조

사,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에게 실질 으로 다가가는 도서  서

비스를 수립하기 한 문화 로그램 활성화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작은도서 의 개념  역할

작은도서 은 지식정보  독서문화 서비스

의 제공을 주된 목 으로 하는 도서 으로서 

공립 공공도서 의 시설  도서 자료 기 에 

미달하는 도서 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작은도서 은 법에서 정한 최소규모 이상의 시

설․자료․인력을 갖추고 근성이 좋은 곳에 

치하며 지역주민에게 비 리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정보를 만들어가

는 커뮤니티 생성체이자 소규모의 생활친화

인 독서․교육․문화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

다(유양근 2010). 작은도서 은 공공도서 과 

더불어 지역주민을 상으로 제공되는 표

인 공공서비스 시설의 하나이다. 하지만 공공도

서 은 이용자들이 근하기 어려운 원거리에 

치하고, 지역사회의 정보․문화․교육 공간

이라기보다는 학습공간으로 건립․운 되어 왔

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공도서 이 시․구․군 

단 에 체로 1~2개의 도서 을 설치하여 생

활권 단 로 근이 용이한 소규모 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사회  장치가 필요하 다(양홍

규 외 2011). 이에 민간차원의 작은도서  운동

은 주민들 스스로 기 을 모으고, 자원 사를 

통해 운 하는 동네 사랑방으로서 지역주민에 

한 독서서비스와 어린이 독서교육  방과 후 

로그램 운  등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는 자생

 시민운동의 성격을 띠며 개되었다. 반면, 

정부차원의 작은도서  조성사업은 2004년 문

화 부의 사업비 을 담은 ｢문화비  21: 창

의한국｣에서 1만여 개의 작은도서  확충계획



29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1호 2012

을 제시한 이래, 2006년 ‘작은도서  조성  활

성화 사업’이 문화 부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

되면서 본격화 되었다(도서 연구소 2010). 이

러한 작은도서  운동은 기존의 공공도서 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 인 

방안 가운데 하나로서 작은도서 의 역할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은도서 은 구나 책과 지식정보를 

손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작은도

서 은 공공도서 에 비해 상 으로 설립이 

용이하고, 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소외된 어

린이, 청소년, 유아를 동반한 주부도 쉽고 편

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지역문화 

발 에 기여한다. 작은도서 은 지역주민의 생

활 역과 하기 때문에 지역의 다른 어떤 

기 이나 단체보다도 지역주민들로 하여  공

동체 의식을 갖도록 이끌어  수 있는 이 이 

있다. 우리나라 작은도서 의 운 과정을 살펴

보면, 개 비부터 개  이후 도서  이용  

운 , 로그램 선정, 공간구성 등에 이르기까

지 지역주민의 참여가 심이 되어왔다. 이러

한 작은도서 의 역할은 도서  자체의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심과 력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커뮤니티를 형성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셋째, 작은도서 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자료와 교육 로그램 등을 제공한

다. 생활 착형 작은도서 은 지역에 맞는 서

비스 개발을 통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련

된 취업, 직업, 교육, 노인문제, 건강, 복지, 정

치, 교통, 교양  여가활동, 법률, 경제문제 등 

지역과 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이용자

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넷째, 작은도서 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

반시설로서의 역할을 한다. 작은도서 은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정

보격차를 해소하고, 생활수 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작은도서 은 어린이․청소년 교

육의 장이 된다. 지역주민과의 긴 한 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독서지도 로그램은 어린

이․청소년들에게 독서에 한 올바른 습성을 

길러 주는데 도움을 다(김미선 2010). 

2.2 작은도서  문화 로그램의 필요성

｢도서 법 시행령｣ 제17조에 공공도서 은 

지역주민에게 사하기 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 , 분 , 이동도서  등을 지원

하고 육성하도록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지방자치법｣ 제9조와 시행령 제8조  별표

1에 따라 문고(작은도서 )와 공공도서  련 

사무는 시도  시군자치구의 기본사무로 규정

함으로써 작은도서 의 설립육성을 공공도서

과 련지어 명시하고 있다. 

2009년 개정된 ｢도서 법｣ 제28조는 공공도

서  업무에 한 조항으로서 공공도서 은 정

보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강연회, 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평

생교육 련 행사를 주최 는 장려하도록 그 

기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처럼 도서 의 주

된 공  기능은 지역사회 주민을 한 다양한 

문화 활동과 평생교육이라 할 수 있다. 

작은도서 은 공공도서 과 더불어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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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을 상으로 제공되는 표 인 공공서비스 

시설의 하나로서 공공도서 의 주된 공  기능

인 지역사회 주민을 한 다양한 문화 활동과 

평생교육을 작은도서  기능에도 용가능 할 

것이다. 

한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작은도서  이용

자 설문조사를 통해 밝 진 것으로는 이용자들

이 작은도서 의 주요한 역할로 지목한 부분이 

독서문화 로그램 활성화이며, 가장 많이 원하

는 작은도서  서비스 내용으로 조사되었다(유

양근 2010).

작은도서 의 기능이 독서문화향상기능, 지

역의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기능으로 다변화해야함을 강조

하면서 주민의 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  소

규모 문화공간으로서 문화 로그램을 통해 자연

스럽게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는 곳(김  2008)

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해서는 

재의 기능보다는 더욱 확 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하 다(김홍렬 2010). 

   3. 작은도서  문화 로그램 
황 분석

3.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작은도서  문화 로그램 황  

활성화 방안에 한 연구를 하여 서울시에 

치한 작은도서 을 연구 상으로 하 다. 먼  

도서 정보정책 원회 국가도서  통계시스템

에 등록된 576개 작은도서  리스트를 검토하

여 연락처가 기재된 기 을 선별하 다. 그 결

과 434개2) 기 을 제외한 142개 기 을 상으

로 담당자와 화를 통하여 연구에 조할 의향

이 있는지 조사한 후 2011년 12월 01일~2011

년 12월 21일까지 약 20일 동안 이메일을 통하

여 설문지를 배포하 다. 배포된 설문지 142부 

에서 103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72.5%를 보

다. 회수된 설문지  응답내용이 미비한 3부

를 제외한 총 100부만을 분석데이터로 사용하

다.

3.1.1 자료 처리 방법

본 연구 자료 분석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

터 클리닝(data cleaning)과정을 거쳐,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통계

패키지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으며, 구

체 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 다. 

첫째, 각 문항에 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

여 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악하기 

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교차

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수행하 다. 

셋째, 설립주체에 따라서 문화 로그램 운  실

태를 악하기 하여 카이스퀘어 검증(Chisquare 

test)을 하 다.

3.1.2 신뢰도 검증

척도 신뢰성 평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평가를 해 크론

 2) 434개 기   폐   연락처 없거나, 담당자가 없는 기 이 21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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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 알 (Ch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 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이 신뢰수 을 만족한다

고 할 수 있다.

크론바하 알

알 계수 .89

<표 1> 신뢰도 분석

3.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은 크게 항목과 소항

목으로 구분하 다. 항목은 도서  일반 황

과 문화 로그램 황으로 구성하 으며, 각 

항목마다 련 소항목을 개발하여 총 25문항으

로 구성하 다(<표 2> 참조).

3.3 자료 분석

3.3.1 도서  일반 황

(1) 설립  운 주체

설문에 참여한 작은도서 은 <표 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공립의 경우 54.0%, 사립 46.0%

로 나타났다. 운 주체별로는 공립의 경우 직

 44.4%, 주민자율 운 체제 40.7%로 나타났

으며, 사립의 경우 종교기 이 가장 많고, 개인 

19.6%순으로 나타났다.

(2) 설립연도

설립연도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립

은 2000-2005년도가 59.3%, 사립은 2005년 이

후가 45.7%로 나타났다.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실질 으로 운 되고 있는 공․사립 작은도서

항목 소항목 문항 수

도서  일반 황 역

설립주체

개  년도

기  규모

장서 황

산  많이 차지하는 비율

사서 자격증 보유 여부

기  운  인원

기 에서 재 수행하는 기능

3

1

1

1

1

2

1

1

문화 로그램 황 역

문화 로그램 운  여부

문화 로그램 운 을 한 공간

정기 으로 운 하는 문화 로그램 수

운 하는 문화 로그램 유형

운 하는 문화 로그램 명칭

로그램 계획 시 지역주민 의견 반  여부

외부기  지원 문화 로그램

문화 로그램 이용 상

문화 로그램 운  담당자

문화 로그램 운  시 어려운 

문화 로그램 운 을 해 해결해야 할 

3

1

1

1

1

1

2

1

1

1

1

<표 2> 설문지 구성
(단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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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빈도(N) 비율(%)

설립주체

공립 54 54.0

사립 46 46.0

계 100 100.0

공립운 주체

직 24 44.4

법인기 에 탁 4 7.4

주민자율 운 체제 22 40.7

기타 4 7.4

계 54 100.0

사립운 주체

개인 9 19.6

공동주택(아 트) 1 2.2

종교기 19 41.3

새마을회 6 13.0

사회복지시설 5 10.9

주민센터 등 공공기 3 6.5

기타 3 6.5

계 46 100.0

<표 3> 설립  운  주체

항목 공립 사립 체

2000년 
9 6 15

16.7% 13.0% 15.0%

2000-2005년
32 19 51

59.3% 41.3% 51.0%

2005년 이후
13 21 34

24.1% 45.7% 34.0%

계
54 46 100

100.0% 100.0% 100.0%

<표 4> 설립년도

의 부분이 2000년 이후에 개 하 음을 알 

수 있다.

(3) 도서  규모, 장서  운 산

도서  규모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 

30㎡가 공립 74.1%, 사립 63.0%로 과반수 이

상을 차지하 으며, 이는 공․사립 부분의 규

모가 20-30㎡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서 황을 

살펴보면 공립은 3,000-5,000권, 5,000-7,000권

이 25.9%로 동일한 결과가 나왔으며, 공립의 

경우 장서 황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사립은 3,000권 미만이 26.1%, 10,000- 

15,000권이 23.9%로 장서 황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 산  가장 많이 차

지하는 비율을 보면 공립의 경우에는 자료구입

비가 66.7%로 사립의 54.3%보다 높았으며, 사

립은 인건비가 21.7%로 공립의 14.8%보다 높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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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공립 사립 체 (p)

기 의 규모

20~30㎡
40 29 69

4.94(.293)

74.1% 63.0% 69.0%

30~40㎡
6 12 18

11.1% 26.1% 18.0%

40~50㎡
3 3 6

5.6% 6.5% 6.0%

50~60㎡
1 1 2

1.9% 2.2% 2.0%

60㎡ 이상
4 1 5

7.4% 2.2% 5.0%

장서 황

3,000권미만
10 12 22

7.141(.210)

18.5% 26.1% 22.0%

3,000~5,000권
14 8 22

25.9% 17.4% 22.0%

5,000~7,000권
14 7 21

25.9% 15.2% 21.0%

7,000~10,000권
10 6 16

18.5% 13.0% 16.0%

10,000~15,000권
5 11 16

9.3% 23.9% 16.0%

15,000권 이상
1 2 3

1.9% 4.3% 3.0%

운  산  

가장 높은 비율

자료구입비
36 25 61

11.003(.088)

66.7% 54.3% 61.0%

인건비
8 10 18

14.8% 21.7% 18.0%

문화 로그램 운 비
5 1 6

9.3% 2.2% 6.0%

시설 리비
1 7 8

1.9% 15.2% 8.0%

물품 구입비
3 2 5

5.6% 4.3% 5.0%

기타
1 1 1

2.2% 2.2% 2.0%

계
54 46 100

100.0% 100.0% 100.0%

<표 5> 규모, 장서  운 산

(4) 운 인원  자격사항

운  인원을 살펴보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립의 경우 없다 3.7%, 1명 44.4%로 나

타났으며, 사립의 경우에 없다 8.7%, 1명 34.8%

로 나타났다. 반면, 공립과 사립 모두 4명 이상

이다는 응답률이 각각 29.6%, 28.3%로 조사되

었으며, 이는 자원 사자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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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공립 사립 체 (p)

없다
2 4 6

3.208(.524)

3.7% 8.7% 6.0%

1명
24 16 40

44.4% 34.8% 40.0%

2명
9 7 16

16.7% 15.2% 16.0%

3명
3 6 9

5.6% 13.0% 9.0%

4명 이상
16 13 29

29.6% 28.3% 29.0%

계
54 46 100

100.0% 100.0% 100.0%

<표 6> 운  인원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격증 보유 유

무별로 살펴보면 공립의 경우에는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가 87%로 사립의 8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지 까지 정

부차원에서 작은도서  조성 사업이 활발하게 

개되었지만, 작은도서  숫자만 증가하 을 

뿐 사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자격증은 사립의 경우에 사서

가 55.6%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립은 정사서 2

이 71.4%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구분 항목 공립 사립 체 (p)

사서자격증 

보유 유무

7 9 16

.806(.369)

13.0% 19.6% 16.0%

아니오
47 37 84

87.0% 80.4% 84.0%

계
54 46 100

100.0% 100.0% 100.0%

자격

사서
2 5 7

2.576(.276)

28.6% 55.6% 43.8%

정사서 2
5 3 8

71.4% 33.3% 50.0%

정사서 1
0 1 1

.0% 11.1% 6.3%

계
7 9 16

100.0% 100.0% 100.0%

<표 7> 자격증 보유 유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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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행기능

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살펴보면 <표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료 출 반납의 경우에 

공립 47.4%, 사립 44.8%로 공립이 높게 나타

났다. 문화 로그램의 경우 공립 21.1%, 사립 

20.8%로 비슷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공부방  학습지도의 경우 사립 20.8%, 

공립 5.3%로 사립이 공립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호 차서비스의 경우에는 공립 12.3%, 사

립 3.1%로 나타났으며, 참고 사의 경우에는 

공립 7.9%, 사립 4.2%로 나타났다. 생활 착

형인 작은도서 에서 진행하는 문화 로그램

이 21.0%로 조한 실정이지만 문화 로그램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2 문화 로그램 황

(1) 문화 로그램 운 여부  필요성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 로그램 운

여부를 살펴보면 공립의 경우에 운 하고 있

다고 응답이 66.7%, 사립 56.5%로 나타나 공

립이 사립보다 문화 로그램을 운 하는 경우

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 로그램을 

운 하지 않는 이유로 공립은 운  공간이 부

족해서가 27.8%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립은 필

요하지만 그 방법을 몰라서가 30.0%로 높게 나

타났다. 한 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운 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립이 공립보다 높게 나

타났다. 이는 공립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립은 개별조직에만 

의존하여 운 되고 있으므로 재정  지원이 미

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항목 공립 사립 체

자료 출반납
54 43 97

47.4% 44.8% 46.2%

문화 로그램 진행
24 20 44

21.1% 20.8% 21.0%

공부방  학습지도
6 20 26

5.3% 20.8% 12.4%

상호 차서비스
14 3 17

12.3% 3.1% 8.1%

커뮤니티 기능
4 5 9

3.5% 5.2% 4.3%

참고 사
9 4 13

7.9% 4.2% 6.2%

기타
3 1 4

2.6% 1.0% 1.9%

계
114 96 210

100% 100% 100%

*복수응답

<표 8> 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



작은도서  문화 로그램 활성화에 한 연구  299

구분 항목 공립 사립 체 (p)

로그램 운 여부

36 26 62

1.08(.298)

66.7% 56.5% 62.0%

아니오
18 20 38

33.3% 43.5% 38.0%

계
54 46 100

100.0% 100.0% 100.0%

운 하지 않는 이유

필요하지만 그 방법을 몰라서
1 6 7 

3.584(.465)

5.6% 30.0% 18.4

운  공간이 부족해서
6 3 9

33.3% 15.0% 23.7%

운  인력이 부족해서
5 4 9

27.8% 20.0 % 23.7%

산확보가 어려워서
2 4 6

11.1 % 20.0% 15.8%

기타
4 3 7

22.2% 15.0% 18.4%

계
18 20 38

100.0% 100.0% 100.0%

운  필요성

매우 그 다
11 25 36

16.108

***(.001)

20.4% 54.3% 36.0%

그 다
27 18 45

50.0% 39.1% 45.0%

보통이다
12 3 15

22.2% 6.5% 15.0%

그 지 않다
4 0 4

7.4% .0% 4.0%

계
54 46 100

100.0% 100.0% 100.0%

** p<.001

<표 9> 문화 로그램 운 여부  필요성

문화 로그램 운 의 필요성에 해서는 공․

사립 모두 정 (매우 그 다 + 그 다)으로 

응답한 경우가 81.0%로 높게 나타났다(p<.001). 

따라서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운 방법, 공간, 인

력, 산확보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작은도

서 에 정책  지원  문화 로그램 확 에 필

요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2) 문화 로그램 공간  시설 

문화 로그램 운 을 한 충분한 공간  

시설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립의 경우에는 매우 

그 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18.5%로 사립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립의 경우에는 매우 그

다고 응답한 경우가 21.7%로 공립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p<.01). 따라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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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공립 사립 체 (p)

매우 그 다
3 10 13

14.077

**(.007)

5.6% 21.7% 13.0%

그 다
14 12 26

25.9% 26.1% 26.0%

보통이다
13 14 27

24.1% 30.4% 27.0%

그 지 않다
14 10 24

25.9% 21.7% 24.0%

매우 그 지 않다
10 0 10

18.5% .0% 10.0%

계
54 46 100

100.0% 100.0% 100.0%

** p<.01

<표 10> 문화 로그램 운 을 한 공간  시설 보유 여부

공립 사립 체 (p)

없다
18 20 38

11.99

**(.007)

33.3% 43.5% 38.0%

1~3개
12 18 30

22.2% 39.2% 30.0%

4~6개
6 4 10

11.1% 8.7% 10.0%

7~9개
8 2 10

14.8% 4.3% 10.0%

10개 이상
10 2 12

18.6% 4.3% 12.0%

계
54 46 100

100.0% 100.0% 100.0%

** p<.01

<표 11> 정기 으로 운 하는 문화 로그램 수

로그램을 한 충분한 공간  시설은 사립이 

공립보다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문화 로그램 수  유형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월 정기 으

로 운 하는 문화 로그램 수를 살펴보면 사

립의 경우에 1-3개가 39.2%로 공립의 22.2%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공립의 경우에는 10개 이

상이 18.6%로 사립보다 정기 으로 운 하는 

문화 로그램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p<.01). 

이는 정기 으로 운 하는 문화 로그램 수에서 

공립이 사립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운 하는 문화 로그램 유형을 살펴보면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 련 로그램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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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공립 사립 체

독서 련 로그램
18 28 46

22.8% 33.7% 28.4%

문화교양 로그램
30 20 50

38.0% 24.1% 30.9%

실버 로그램
10 2 12

12.7% 2.4% 7.4%

교육 련 로그램
16 19 35

20.3% 22.9% 21.6%

체험 로그램
4 12 16

5.1% 14.5% 9.9%

가족 로그램
- 1 1

- 1.2% .6%

기타
1 1 2

1.3% 1.2% 1.2%

계
79 83 162

100% 100% 1001%

*복수응답

<표 12> 운 하는 문화 로그램 유형

립 33.7%, 공립 22.8%로 사립이 공립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교양 로그램은 공립 38.0%, 

사립 24.1%로 공립이 사립보다 높게 나타났다. 

체험 로그램의 경우에는 사립이 공립보다 높

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작은도서

은 한정된 산, 인력, 시설로 모든 자료를 수

집하고 다양한 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다. 따

라서 제도 으로 지역 표도서 에 문화 로그

램 지원 기구 마련과 공공도서 , 지역 문화기

반시설과의 연계  력 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지역주민 의견 반  여부 

로그램 계획  선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 

반  여부를 살펴보면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립은 부정 으로 응답한 경우가 높았으

며, 공립의 경우에는 정 (매우 그 다+그

다)으로 응답한 경우가 50.0%정도로 사립보

다 높은 응답을 보 다. 따라서 공․사립 모두 

극 으로 문화 로그램 계획에서 선정 시 까

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 함으로써 주민들에

게 역동 인 도서  활동을 자극할 뿐만 아니

라 작은도서 으로써의 사명을 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외부기  지원(연계) 문화 로그램

외부기 으로부터 지원(연계) 받아 운 하

는 문화 로그램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표 1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립의 경우 지원 받는다 

29.6%, 사립 19.6%로 공립의 경우 외부기 으

로부터 지원(연계) 받아 운 하는 문화 로그

램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연계) 받

는 문화 로그램 유형을 살펴보면 독서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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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공립 사립 체 (p)

매우 그 다
6 2 8

5.073(.166)

11.1 % 4.3% 8.0%

그 다
21 15 36

38.9% 32.6% 36.0%

보통이다
8 4 12

14.8% 8.7% 12.0%

그 지 않다
1 5 6

1.9% 10.9% 6.0%

매우 그 지 않다
- - -

- - -

무응답
18 20 38

33.3% 43.5% 38.0%

계
54 46 100

100.0% 100.0% 100.0%

<표 13> 로그램 계획  선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 반  여부

항목 공립 사립 체 (p)

16 9 25

1.342(.247)

29.6% 19.6% 25.0%

아니오
38 37 75

70.4% 80.4% 75.0%

계
54 46 100

100.0% 100.0% 100.0%

<표 14> 외부기 으로부터 지원(연계) 받아 운 하는 문화 로그램

항목 공립 사립 체

독서 련 로그램
5 6 11

21.8% 46.2% 31.4%

문화교양 로그램
8 3 11

34.8% 23.1% 31.4%

실버 로그램
3 3

13.0% 8.6% 

교육 련 로그램
5 5

21.8% 17.1%

체험 로그램
1 3 4

4.3% 23.1% 11.4% 

기타
1 1 2

4.3% 7.7% 5.7%

계
23 13 36

100% 100% 100%

*복수응답

<표 15> 지원(연계) 받는 문화 로그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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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경우 사립 46.2%, 공립 21.8%로 사립

이 공립보다 높게 나타났다. 문화교양 로그램

은 공립이 34.8%로 사립보다 높게 나타났다. 체

험 로그램은 사립이 23.1%로 공립의 4.3%보

다 높게 나타났다.

(6) 이용 상

문화 로그램 이용 상은 <표 16>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성인일 경우 공립 32.1%, 사립 

19.7%로 사립보다 공립의 문화 로그램 이용 

상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사립 45.5%, 공립 38.3%로 사립이 

공립보다 문화 로그램 이용 상이 더 많음

을 알 수 있다.

(7) 문화 로그램 운 자  운  시 애로사항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 로그램 

운  담당자를 살펴보면 도서 장의 경우 사립

이 17.4%로 공립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공립의 

경우에는 행정직원이 38.9%로 사립의 15.2% 

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 로그램 

운  시 어려운 을 살펴보면 사립의 경우에

는 산확보가 83.3%로 공립의 52.5%보다 높

았으며, 공립의 경우에는 인력확보가 사립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다. 

(8) 문화 로그램 운 을 해 해결해야 할 

사항

문화 로그램 운 을 해 해결해야 될 으

로는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확보라

고 응답한 경우 사립 80.6%, 공립 55.0%로 공

립의 경우에 사립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공

립의 경우에는 도서  운 인력의 확보와 시설 

항목 공립 사립 체

유아
6 6 12

7.4% 9.1% 8.2%

어린이
31 30 61

38.3% 45.5% 41.5%

청소년
12 13 25

14.8% 19.7% 17.0%

성인
26 13 39

32.1% 19.7% 26.5%

노인
5 - 5

6.2% - 3.4%

가족
- 4 4

- 6.1% 2.7%

기타
1 - 1

1.2% - .7%

계
81 66 147

100% 100% 100%

*복수응답

<표 16> 문화 로그램 이용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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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공립 사립 체 (p)

도서 장
0 8 8 

22.96

***(.000)

.0% 17.4% 8.0%

사서
6 1 7

11.1% 2.2% 7.0%

행정직원
21 7 28

38.9% 15.2% 28.0%

자원 사자
8 7 15

14.8% 15.2% 15.0%

기타
1 3 4

1.9% 6.5% 4.0%

무응답
18 20 38

33.3% 43.5% 38.0%

계
54 46 100

100.0% 100.0% 100.0%

*** p<.001

<표 17> 문화 로그램 운  담당자

항목 공립 사립 체 (p)

산확보
21 30 51

9.231(.100)

52.5% 83.3% 67.1%

인력확보
9 4 13

22.5% 11.1% 17.1%

문화 로그램 운
6 1 7

15.0% 2.8% 9.2%

도서  공간 부족
2 1 3

5.0% 2.8% 3.9%

도서  자료 부족
1 0 1

2.5% .0% 1.3%

기타
1 0 1

2.5% .0% 1.3%

계
40 36 76

100.0% 100.0% 100.0%

*복수응답 

<표 18> 문화 로그램 운  시 애로사항

 자료 확충이 사립보다 높게 나타났다. 문화

로그램 운 의 안정성을 해서는 안정  재

원 확보가 필요하다. 공립은 정부차원에서 지

원을 받지만, 사립은 주민들의 후원회나 재단

의 설립을 통합 후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

다. 따라서 공립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사

립 작은도서 의 원활한 문화 로그램 활성화

를 한 재정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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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공립 사립 체 (p)

산확보
22 29 51

9.992(.075)

55.0% 80.6% 67.1%

문화 로그램 강사 확보
4 3 7

10.0% 8.3% 9.2%

도서  운 인력의 확보
7 1 8

17.5% 2.8% 10.5%

시설  자료 확충
6 1 7

15.0% 2.8% 9.2%

극 인 홍보
0 1 1

.0% 2.8% 1.3%

다양한 문화 로그램 수
1 1 2

2.5% 2.8% 2.6%

계
40 36 76

100.0% 100.0% 100.0%

*복수응답

<표 19> 문화 로그램 운 을 해 해결해야 할 사항

4. 결론  제언

작은도서 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 심의 

공간이다. 도서 이 책만 보 하는 곳이 아닌 

지역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이 강조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생활

착형인 작은도서 의 활성화를 하여 재 

작은도서 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 로그램 

운  황을 설립주체별로 조사, 분석하여 작

은도서  문화 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

다. 그 주요 결과와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은도서  설립주체는 공립이 사립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 공립의 운 주체로는 직 , 

사립의 운 주체로는 종교기 이 가장 높게 조

사되었다. 설립연도의 경우에는 2000년~2005

년에 주로 설립되었다.

둘째, 운  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은 공사립 모두 자료구입비 으며, 문화

로그램의 운 의 경우 사립보다 공립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서자격증은 공립 13.0%, 

사립 19.6%만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자격은 공

립의 경우 정사서 2 이 71.4%, 사립은 사서가 

55.6%를 차지하 다. 작은도서  운 은 공․

사립 모두 담당자가 1명이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 에서 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으로는 공․사립을 합하여 자료 출반납 

46.2%, 문화 로그램 진행 21.0%로 조사되었

으며, 이는 많은 도서 이 문화 로그램의 요

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운 하고 있는 도

서 은 조한 실정이다.

셋째, 문화 로그램은 공립 66.7%, 사립 56.5%

가 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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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기 은 운  방법을 모르거나 도서

 공간의 부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화 로그램의 필요성은 공․사립 80% 이상

이 으로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 다. 

넷째, 문화 로그램 운 을 한 공간  시

설은 공립 31.5%, 사립 47.8% 정도 모두 체

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매월 정기 으로 운

하는 문화 로그램 수는 1~3개가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그 유형은 공립의 경우 문화교

양 로그램, 사립은 독서 련 로그램 주

로 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문화 로그램 계획  선정 시 공․

사립을 합하여 44.0%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

하고 있으며, 40.3%가 외부기 으로부터 지

원을 받아 운 하는 문화 로그램이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그 유형은 독서 련 로그램

과, 문화교양 로그램이 62.8%를 차지하 다.

마지막으로 문화 로그램 이용 상은 어린

이와 성인이 높았으며, 문화 로그램 운 의 경

우 공립은 행정직원, 사립은 도서 장이 담당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 로그램 운  시 

어려운 으로는 산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해결해야 될 으로 한 산확보가 

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재정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차

원에서 국 으로 운 인 작은도서  황

을 악하여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 작은도서

의 원활한 문화 로그램 활성화를 한 재정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둘째, 문화 로그램의 리가 필요하다. 작은

도서 의 재정  열악함을 고려하여 도서 회

나 도서 정보정책 원회, 문화체육 부 등에

서 민간도서 과 작은도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문화 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의 ‘참여형’ 교육방식을 지향

해야 한다. 로그램 운 에 있어서 정해진 매

뉴얼을 통한 ‘수여형’ 교육방식보다 지역주민이 

창의 이고 자발 으로 공동체 학습능력을 키

울 수 있는 ‘참여형’ 교육방식을 지향해야 한다. 

넷째, 도서  문 사회  기업과 연계하여 

작은도서  설립 시 필요한 사항들과 이후 운

에 해 지속 으로 컨설 을 받아 작은도서

 발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  기업이

나 시민단체와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

기업의 운  지원 내용으로는 장서구입, 교

육, 로그램 운  등을 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작은도서 이 건립되면 반드시 

유능하고 문화  감각이 있는 사서를 채용해야 

한다. 조사결과에 나타났듯이 특히 작은도서

의 이용자  어린이층이 41.5%로 많다는 을 

고려할 때 어린이와 도서 에 해 문  지

식과 이해를 갖추고, 이러한 분야에 애정이 있

는 사서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서  

문화 로그램 담당자는 단순히 문화 로그램

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실무자를 넘어서는 도서

 문화기획자, 조직자, 진행자로서 자질을 두

루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사서가 모든 문화

로그램을 운 하는데 있어서 이 네 가지 역할

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사서들이 역량

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 라 조성이 시 하다. 

모든 도서 에서 행할 수 있는 도서  자료와 

수  높은 로그램을 개발하여 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지역  도서 의 특성화를 



작은도서  문화 로그램 활성화에 한 연구  307

해 그 지역 문화 콘텐츠  정보를 수집, 보존, 

리, 재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 , 정책시스템

을 개발하여 사서가 그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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