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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2002년까지를 심으로 한국 어린이도서 의 개과정을 시기별로 고찰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 다. 한국 어린이도서 의 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 다. 첫째,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76년까지는 어린이도서 의 비기로, 공공도서  어린이실을 심으로 어린이를 한 도서  서비스를 시작하

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어린이도서 에 한 인식이 미약하여 어린이도서 이 설립되지 못하 다. 둘째, 1977년

부터 2002년까지는 어린이도서 의 성장기로, 어린이에게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하는 

어린이도서 이 처음 등장하 고, 이 시기 어린이도서 은 공공 역보다 주로 민간 역에서 설립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analyze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children’s 

libraries from 1945 to 2002.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children’s library is divided into 

stages as follows. First, the preparation period (after colonial liberation in 1945~1976) is the time 

when library services for children were started, focusing on children’s rooms in public libraries. 

The children’s libraries were not recognized enough to be established. Second, the growing period 

(1977~2002), was primarily aimed at providing library services to children. In this period, the 

children’s libraries were mainly established in the private sector rather than the public sector. 

키워드: 어린이도서 , 공공어린이도서 , 어린이작은도서 , 공공도서  어린이실

Children’s Library, Public Children’s Library, Children’s Small Library, Public Library 

Children’s Room

*
**
***

본 논문은 이화여자 학교 일반 학원 박사학 논문을 축약하여 재구성한 것임.

이화여자 학교 이화사회과학원 비상임연구원(kjwlib@naver.com / ISNI 0000 0004 7930 4735) (제1 자)

이화여자 학교 사회과학 학 문헌정보학과 교수(ykchung@ewha.ac.kr / ISNI 0000 0000 8261 5367) 

(교신 자)

논문 수일자: 2019년 10월 15일   최 심사일자: 2019년 11월 13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11월 2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4): 95-119, 2019.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4.095

http://www.nl.go.kr/isni/0000000479304735
http://www.nl.go.kr/isni/0000000082615367


96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3권 제4호 2019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도서 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

식과 정보에 근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  기 이

다. 특히 어린이도서 은 어린이가 원하는 지

식과 정보에 자유롭게 근할 수 있어야 하며 

어린이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평등한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국제도서 회

연맹(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이하 IFLA)(2003)

의 어린이 도서  서비스를 한 가이드라인

은 모든 어린이가 나이, 인종, 성별, 종교, 언어, 

국 , 문화  배경, 사회  지 , 개인  능력

에 상 없이 평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와 정보  자료, 로그램

에 자유롭게 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강

조하 다. 한 IFLA(2001)의 공공도서  

서비스 가이드라인 에서 공공도서 은 다양한 

자료와 활동을 통하여 어린이에게 독서의 즐거

움과 지식발견  창작물에 한 희열을 경험

할 기회를 제공하며 어린이의 독서 학습 과정

을 지원하고 어린이 도서  기타 매체를 진흥

시킬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처럼 어린이에게 요한 사회  기 인 공

공도서 이 국내에 등장한 것은 1920년 이며 

어린이에게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된 목 으로 하는 어린이도서  등장은 1970년

 후반이었다. 어린이도서 은 민간 역이 먼

 설립해 나갔으며 2003년 기 의 도서 을 계

기로 국에 확 되었다. 어린이도서 의 설립

과 운 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 역

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한국의 어린이도서

이 민간 역에서부터 설립된 것은 어떤 이유인

지, 어린이도서 의 설립에 향을 미친 사회

 환경은 어떠했는지, 어린이도서 의 발 과

정은 어떠했는지, 재의 어린이도서 은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 어린이도서 이 지향해야 할 

은 무엇인지 등에 해 심도 있게 논의된 것

은 매우 부족하 다.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한국에서 어린이 도서

이 언제 출 하 고, 어떻게 성장하고 발 하

는지에 한 과정을 살펴보고, 그 특징이 무

엇인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해 어린이도

서 이 국 으로 설립되기 이 인 1945년 해

방 이후부터 2002년까지를 심으로 어린이도

서 의 출 과 성장, 발 에 향을 미친 요인

은 무엇이며 개과정의 특징은 무엇인지 조사

하고 분석하여 한국 어린이도서 의 발 과정

을 규명하고자 하 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

본 연구는 한국 어린이도서 의 발 과정을 연

구하기 하여 역사  연구(historical research)

방법을 기본으로 문헌연구와 심층면담을 사용

하 다. 역사  연구방법은 과거에 일어난 사

건이나 상에 한 기록, 자료, 문헌을 찾아내

고 수집하여 이를 비 으로 평가하여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상을 정확히 기술하고 그들 

사이의 계를 밝히는 연구 과정이다(정동열, 

조찬식 2007). 역사  연구방법은 과거의 자료

를 상으로 하여 연구 상이나 연구 문제에 

한 이해와 해석이 불분명할 때 그 계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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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는 연구법으로 이들 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회

, 문화  환경에 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

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Powell 1996). 이

러한 역사  연구를 통하여 과거의 사건이 언

제 어떻게 발생하 지, 어떻게 변화하고 발

하 는지에 한 이해를 구할 수 있다. 

문헌연구는 한국 어린이도서 의 발 과정의 

역사  사실을 알아보기 하여 어린이도서  

련 법령, 정책 자료, 기 지, 통계자료, 신문 기

사 등을 수집하여 비 과 검증과정을 거친 후 사

용하 다.

심층 면담은 어린이도서  발 과정의 문헌

연구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어린이도서  설립 

당시의 어린이도서  환경과 어린이도서  간

의 상호작용과 력 등을 알아보기 하여 어

린이도서  설립과 운 , 발 에 향을 미친 

주요 계자를 심으로 하 다. 면담 상자 

선정은 문헌 조사와 신문 기사 검색을 통하여 

확인한 어린이도서  설립자와 운 자, 공공도

서  어린이실 사서를 상으로 하 고 연구 

참여자에 한 선정기 은 련 분야의 지속성

을 심으로 하 다. 1970년 부터 2000년 에 

어린이도서 을 설립하여 최소한 10년 이상 운

하 거나 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어린이도

서 의 장과 사서, 계자를 상으로 하

다. 면담 상자에게 화와 이메일을 통하여 

연구 목 을 설명하고 4명으로부터 면담을 허

락받아 이들에게 반 구조화 질문지를 사 에 

제공하 으며 면담 장소는 면담 상자와 의

하여 결정하 고 녹취 동의 후에 녹음과 사

를 하여 분석에 이용하 다.

연구 시기는 한국 어린이도서 의 발 과정 

 한 부분인 1945년 해방 이후부터 2002년까

지로 하 다. 연구 시기의 설정은 한국 도서

계에 공공도서  어린이실이 있음에도 1970년

 후반 어린이도서 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2003년 기 의 도서  이후 

어린이도서 이 국으로 확산하기 까지 어

떠한 움직임과 특징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함

이다.

연구 상은 어린이에게 도서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하는 어린이도서

을 선정하 다. 연구 상은 2006년 도서 법과 

도서 법 시행령( 통령령 제21739호), 2009년 

도서 법1)을 기 으로 공공어린이도서 과 어

린이작은도서 을 선정하 다. 작은도서 은 도

서  장에서는 문고, 작은도서 , 어린이도서

이라는 명칭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작

은도서  모두가 어린이도서 이 아님을 감안

하여 본 연구에서는 작은도서 의 명칭에 어린

이, 아동, 아이라는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 작은

도서 을 어린이작은도서 으로 정하 다. 그리

고 공공도서 과 공공도서  어린이실의 실태

는 당시의 도서 계 상황에 한 이해를 돕기 

하여 추가로 서술하 다. 

이 게 수집된 자료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연구하는 종단연구라는 을 가지고 

어린이도서 의 설립과 발 에 향을 미치는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nline] [cited 2019. 6. 20.] <http://www.law.go.kr/main.html.>

어린이도서 에 한 규정은 1963년 도서 법과 이후 도서 법의 개정과 제정에 나타나지 않으며 2006년 부

개정 된 도서 법에서 공공도서 의 범주로 어린이도서  규정함. 2009년 도서 법 일부개정에서 문고가 작은도

서 으로 명칭변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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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경과 어린이의 독서환경, 어린이도서

 련 법령  규정, 어린이도서 의 실태 등

을 분석하여 한국 어린이도서 의 발 과정의 

특성을 밝혔다.

1.3 선행연구

어린이도서 에 한 연구는 19세기 말부터 

오늘날까지 주로 국과 미국 등에서 이루어졌

고 단행본과 도서  계지의 간행물 등에 방

한 수의 의견, 보고, 기사가 발표되었으나 그 

부분이 도서  계자가 쓴 실무에 한 내

용으로 어린이도서 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어린이도서 의 발 에 어떠한 역사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연구한 문헌은 매우 부족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赤星隆子 2007). 그래서 도

서  발 과정에서 기 어린이도서 의 시작

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어린이도서  

성립과 발 과정에 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

며 공공도서  어린이실의 설치와 운 에 하

여 김세익(1992), 윤 선(2009) 등이 경성도

서 의 어린이실 설치와 운 에 하여 언 한 

연구가 있었다. Lopez(1976), Thomas(1982), 

Jagusch(1990) 등은 기 공공도서 의 형성

과정에서 최 의 어린이열람실 설치, 도서  

이용에 한 어린이의 연령 제한, 어린이와 청

소년 출, 어린이용 도서 구비와 서가, 테이블

의 설치, 어린이실과 어린이 독서 구역 지정 등

의 어린이실 설치를 청소년도서 , 어린이도서

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오늘날의 어린이도서

과는 차이가 있었다.

한국 어린이도서 의 역사를 이해하기 해 

국내 도서 사 연구도 살펴보았는데 공공도서

사(이춘희 1989; 김포옥 1991; 이연옥 2001), 

학교도서 사(김종성 2000), 자도서 사(육

근해 2008)에 한 깊이 있는 연구는 있었으나 

어린이도서 사는 간략히 언 하는 정도에 그

치고 있었다(김종성 2011). 어린이도서  발

의 사회  배경에 하여 赤星隆子(2007), 坂

內夏子(2011), Kevane과 Sundstrom(2014) 등

은 도서 정책과 제도의 확립, 정치 , 경제 , 

사회  안정, 개인과 사회의 도서 에 한 인

식 등이 도서 의 설립과 발 에 향을 다

고 하 다. 특히 어린이도서 이 발 하기 

해서는 어린이 , 어린이의 독서와 교육 , 어

린이문화, 어린이도서 에 한 인식 등이 

요한 요소라고 하 다.

이상의 어린이도서  련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한국 어린이도서 의 반 인 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악되

었다. 한국의 어린이도서 이 언제, 어떻게, 왜 

설립되었는지, 어린이도서 의 특성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 는지, 미래의 발 인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한 연구는 드문 상황이었다. 이

에 본 연구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2002년까지

의 한국 어린이도서 의 개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그 특성을 악하여 어린이도서 의 

변천 과정을 고찰하 다.

2. 어린이도서 의 의의  황

2.1 어린이도서 의 개념

어린이도서 에 한 사  정의는 국내의 

문헌정보학 용어사 에 주로 13세 미만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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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즉, 아부터 등학생까지를 주 이용자

로 한 도서 으로 어린이를 한 자료를 수집

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며, 어린이를 한 문

화 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서 회 2010). 미국도서 회(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의 문헌정보학 

용어사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에는 어린이도서 이란 용어는 존재

하지 않고 어린이부서(children's department)

와 어린이실(children's room)에 하여 언

하고 있다. 어린이부서는 어린이들을 해 장

서  서비스를 헌신 으로 제공하는 도서

의 한 부분, 어린이와 함께하고 어린이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 의 한 부서라고 정

의하고 있으며 앙도서 이나 공공도서 의 

분 에서 어린이 서비스와 어린이도서를 해 

운 하는 열람실로 어린이실을 정의하고 있다

(ALA 1983).

어린이도서 에 한 법률 인 정의는 2006

년 부 개정된 도서 법 제2조 4항에서 문고, 

장애인도서 , 병원도서 , 병 도서 , 교도소

도서  등과 함께 어린이도서 을 공공도서

의 범주로 포함하고 어린이에게 도서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하는 도서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효정(2000)은 

어린이도서 은 어린이가 성장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형태의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

여 이를 분석, 정리 소개함으로써 어린이 교육

의 바람직한 방향을 한 교육 , 사회 , 문화

 사 기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명옥(2007)

은 어린이도서 은 어린이 이용자를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 으로, 좁은 의미로는 

어린이만을 상으로 하는 어린이 용 도서

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어린이를 상으

로 서비스하는 공공도서 의 어린이실과 어린

이 코 , 어린이 문고, 등학교도서  등을 포

함하는 포 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

다. 

이상의 어린이도서 에 한 다양한 정의를 

종합하면 어린이도서 은 주로 13세 미만의 

아부터 등학생까지를 주 이용자로 하고 어린

이에게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여 특화된 서비스

를 제공해야 하며 로그램을 통하여 어린이의 

독서습  형성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평

생교육의 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2.2 어린이도서 의 유형

국내에서 어린이(아동)도서 이라는 용어는 

1920년 에 등장하 고 공공도서 의 아동실, 

아동문고, 어린이실, 어린이열람실의 의미로 사

용하 으며 2006년 도서 법에서 어린이도서

이 공공도서 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어린이 

용 도서 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6년 

이 부터 국내에는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도서

이 운 되고 있으며 어린이도서 의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이 있다. 

먼  도서 법(2006) 제2조에는 ‘어린이에게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하는 어린이도서 ’이라 하여 어린이도서 을 

공공도서  범주의 하나로 포함하 으나 어린

이도서 의 종류를 구분하지는 않았다. 한국도

서 회는 어린이도서 을 운  형태에 따라 

독립 인 어린이도서 , 공공도서 의 어린이

실, 등학교 소속 도서 , 사립 어린이도서  

는 작은도서 , 기타 학이나 국회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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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설립 운 하는 어린이도서 으로 나

고 있다.2) 

어린이도서 은 도서 의 유형을 구분하는 

일반  기 인 설립 주체에 따라서 공립  사

립 어린이도서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립 어

린이도서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하여 직  운 하거나 탁 운 하는 도서 이

고, 사립 어린이도서 은 개인, 단체  법인이 

설립하여 직  운 하거나 탁 운 하는 도서

을 포함한다. 

한 어린이도서 을 시설  자료의 기

( 통령령 제21739호)에 따라 구분하면 공공어

린이도서 과 어린이작은도서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일부 개정된 도서 법과 

2012년 제정된 작은도서 진흥법에 작은도서

이 규정되었음에도 도서  장에서는 이 부

터 어린이도서 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해 왔

고 어린이도서 , 어린이작은도서 , 작은도서

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

로 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도서 의 시

설  자료 기 에 부합하지 못하는 어린이 

용 아동문고, 아동도서 , 어린이문고, 어린이도

서 을 어린이작은도서 으로 정하 다. 

그리고 공공도서  어린이실은 공공도서  

내에 어린이를 하여 설치된 독립된 공간으로 

성인용 공간과 구분하고 입구를 달리한 어린이 

열람공간이다.3) 도서 에 따라 아동실, 아동열

람실, 아동자료실, 어린이실, 어린이열람실, 어

린이자료실, 어린이코 , 모자열람실 등의 다양

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공

공도서  어린이실로 정하 다.

이상의 어린이도서  구분은 설립  운  

주체, 시설  자료 규모, 단독 건물 유무, 서비

스 주체에 따라 나 어지며 국립어린이도서 , 

공공도서  어린이실, 등학교도서 , 공립  

사립 공공어린이도서 , 공립  사립 어린이

작은도서 을 어린이도서 의 범 에 모두 포

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단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이 

설립한 어린이 용 도서 을 어린이도서 으

로 정하 고 시설  자료 규모에 따라 공공어

린이도서 과 어린이작은도서 으로 구분하여 

사용하 다.

2.3 한국 어린이도서 의 황

한국의 공공도서 은 2017년을 기 으로 

1,042개 이 있다. 공공도서 의 지역별 도서

 수를 살펴보면 경기도 250개 , 서울 160개

, 경남과 남이 각 67개  순으로 경기도 도

서  수가 가장 많으며 도서 이 가장 은 지

역은 세종시로 5개 이 운 되고 있다. 공공도

서  어린이실은 국 1,042개  공공도서  

 880개실(약 84.5%)이 설치되어 운 되고 

있고 공공어린이도서 은 95개 (약 9.1%)이 

있다. 공공어린이도서 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의 수도권에 58개 이 

집 되어 운  이며, 부산, 구, 울산 역시

를 포함한 경상권 19개 , 역시를 포함

한 충청권 7개 , 주 역시를 포함한 라권 

7개 , 제주도 2개 , 강원도 2개 으로 나타났

다. 공공어린이도서 의 설립은 교육청 1개 , 

 2) 한국도서 회 도서 편람 편찬 원회(편). 2009. 도서 편람 . 서울: 한국도서 회.

 3) 한국도서 회 도서 기 작성특별 원회(편). 2003. 한국도서 기 (2003년 ) . 서울: 한국도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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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92개 , 사립 2개 으로 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것이 많았으며 운

은 직  운 이 54개 , 탁 운 은 41개

으로 조사되었다. 이 에서 서울지역 공공어

린이도서 은 25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

린이도서  1개 을 제외한 24개  모두를 

탁 운 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탁의 

비 이 매우 높았다.4)

그리고 어린이작은도서 은 국가도서 통계

시스템에 어린이작은도서 의 통계가 없어 정

확히 악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국가도

서 통계시스템의 작은도서  통계에 어린이작

은도서 을 분리하여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 않

으며 선행연구에서도 어린이작은도서 의 명단

은 제공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기

가 어려웠다. 작은도서  통계조사는 작은도서

진흥법(2012.02.17. 제정) 제12조에 따라 2012

년부터 매년 실시하며 여기서 확보한 작은도서

 명단(2017년 기 , 6,058개 )을 기반으로 도

서 명의 복체크 후 어린이문고, 어린이도서

, 어린이작은도서 , 아동도서 , 아동문고, 아

이문고라는 도서 명을 1차 확인하여 (사)어린

이와 작은도서 회,5) (사)어린이도서연구회6) 

등의 어린이도서  목록과 2차 비교하고 마지

막으로 어린이작은도서 의 홈페이지와 카페를 

방문하여 명단의 락과 오류를 검하여 어린

이작은도서  234개 (3.9%)의 운 을 확인하

다.

3. 한국 어린이도서 의 개과정

역사연구에서 시 구분은 혼돈상태에 있는 

역사  사건들을 순서를 매기고 정리하기 하

여 부여하는 체계이다. 시 구분의 기 을 보

면 먼  연 순에 따르는 시 구분으로 편의상 

연 순에 따라 보통 10년 단 로 살펴보는 것

이 일반 이다.  하나는 일반사 인 시 구

분으로 이 경우에는 체로 정치 사회 인 변

동이나 역  정권을 기 으로 일반인에게 친숙

한 기 이라는 에서 의미가 있다. 다른 하나

는 상  발달단계에 따른 시 구분으로 편의

인 연 순이나 일반사 인 시 구분에 따라

서 시 구분을 실시한 후에 상의 상  발

달단계에 따라 시기의 이름을 부여하는 방법이

다(오 진 2010). 이에 따라 연 순 시 구분

과 일반사 인 시 구분을 혼합하여 한국 어린

이도서 의 개과정을 기술하 다. 

3.1 1945년 해방 이후~1950년

3.1.1 사회  변화와 어린이의 독서환경

1945년 해방과 1950년 쟁을 겪으면서 어린

이들은 혼란스러운 정세와 후 복구사업 속에

서 양육과 보호를 받기 어려웠고 어린이를 한 

사회문화  시설은 거의 없었다. 이에 1957년 한

국동화작가 회에서 어린이헌장의 기  안을 마

련하 고 이를 바탕으로 제35주년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보건사회부, 문교부, 법무부, 내무부 

 4) 국가도서 통계시스템. [online] [cited 2019. 6. 20.] <https://www.libsta.go.kr/>

 5) (사)어린이와 작은도서 회. [online] [cited 2019. 8. 10.] <http://cafe.daum.net/ilovei/>

 6) (사)어린이도서연구회. [online] [cited 2019. 8. 5.] 

<http://www.childbook.org/new3/intro.html?html=intro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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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등의 공동명의로 어린이헌장을 제정 선

포7)하 다. 어린이헌장의 제정은 정치  사회

 혼란과 쟁, 경제  궁핍 등으로 돌 을 받

지 못한 어린이들에 한 정부와 어른들의 반

성으로 어린이의 보호와 인권 존 ,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한 사회의 인식이 달라질 것

을 기 하는 것이었다.

일제강 기에 출  활동을 지했던 출 사

들은 해방 이후 다시 창업했으나 활자, 인쇄기, 

용지 등의 부족으로 출 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었다. 1950년 한국 쟁으로 출 계와 서 계는 

일시 단되었고 소수의 출 사가 쟁 에 주

로 교재, 참고서, 만화류의 책들을 펴내는 상태

다. 1950년 는 어린이들이 읽을 만한 어린이 

책의 출 이 매우 부족하 고 주로 만화를 읽고 

있어8) 어린이의 독서환경은 그리 좋지 않은 것

으로 악되었다. 

이 시기는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에 이념의 립과 쟁, 

분단으로 국가는 기에 처했으며 국민은 힘겨

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특히 어린이를 한 사

회시설은 매우 었으며 열악한 출 환경으로 

질 좋은 아동문학의 출 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어린이의 독서환경은 좋지 못한 

시기 다.

3.1.2 도서 의 변화와 공공도서  어린이실 

실태

해방 직후 남한의 공공도서 은 국립도서

을 포함하여 17개 이 있었다. 1950년 쟁으

로 도서  시설이 괴되고 장서가 소실되면서 

기본 인 업무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1959

년에 18개 으로 도서  설립은 매우 빈약하

다(김포옥 1991). 이연옥(2001)은 이 시기를 서

구식 도서 제도와 사서양성제도가 확립되고 

한국도서 회와 같은 문조직이 만들어지

는 도서 의 기반이 형성되는 시기로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서 인들의 도서  설립 운동

과 독서운동이 개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정국과 경제  빈곤, 도서

에 한 사회  인식 부족 등으로 도서 을 

설립해 나가는 것도 힘겨운 상태에서 어린이도

서 의 설립은 불가능했다.

해방 이후 공공도서  어린이실 실태를 살펴

보면 시 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1947년 국립도서 은 아동실을 개

설하여 등학교 아동  12세 이하 어린이들

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 으며 1948년에

는 여름방학 기간에 어린이들의 이용 편의를 

하여 개  시간을 오  9시부터 오후 5시까

지 변경하기도9)하 다. 국립도서  아동실은 

1950년 쟁으로 폐실 된 후 1954년 다시 문을 

열었고 1955년 국립도서  아동실 책장에는 철

망을 쳐놓았으며 강소천소년문학집, 한국

소년문학선집, 세계명작소년문학 집 등의 책

을 소장하고 있는 정도 다.10) 이후 국립도서

 아동실은 개가제 열람을 실시하여 조무원의 

도움을 받아 어린이들이 읽고 싶은 책을 읽게 

 7) 어린이헌장 기  동화작가 회서. 1957. 경향신문 . 3월 3일. 제7면.

 8) 아이의 사생활. 1955. 동아일보 . 12월 12일. 제4면.

 9) 국립도서  아동실 설치. 1947. 경향신문 . 7월 4일. 제2면.

아동문고 시간 8월부터 변경. 1948. 경향신문 . 7월 31일. 제2면.

10) 아이의 생활문화. 1955. 동아일보 . 12월 12일.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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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11) 1950년  말까지 서울 시내에는 국립

도서 에 1개의 아동실이 설치12)되어 있어 어

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  어린이실

은 극히 었다.

그러므로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50년 까

지를 정리하면 해방과 쟁으로 사회는 혼란스

럽고 힘겨운 상황에 있어 어린이를 돌보기 어

려운 상태 다. 어린이의 독서환경은 좋지 못하

으며 국립도서 에 아동실을 설치하 고 아

동도서실, 어린이도서실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면서 운 되었다.

3.2 1960년 ~1970년

3.2.1 사회  변화와 어린이의 독서환경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시기인 1960년 와 

1970년 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 시기 시민사회는 

군부독재의 정치지배에 항하며 정치  민주

주의를 회복하기 해 노력했으나 독재정권 

아래에서 활발한 활동을 개할 수는 없었다. 

한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으로 자본주의가 

가속화되었고 베이비붐과 같은 속한 인구증

가 상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어 어린이들은 

입시경쟁과 과 한 학습 부담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어린이의 독서환경은 1950년 와 크게 달라

지지 않아 어린이들은 집류, 인 , 외국 아

동문학 번역 작품과 만화 등을 주로 읽고13) 있

었으며 1970년  반의 어린이( 등학교 4학

년-5학년)의 독서량은 일반도서는 월평균 5권 

이내, 만화는 하루에 5권을 읽고 있는 상황이

었다.14)

어린이 책은 1961년 문교부 산하에 우량아동

도서선정 원회를 발족하여 교과용 도서  참

고서를 제외한 아동도서에 ‘교육부 선정 우량도

서’라는 표시를 붙이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정

부 주도의 학 도서 설치 운동이 펼쳐지면서 

집과 기획 출 물의 증가로 화려한 고가의 집

류와 함께 방문 매를 통한 할부 매가 등장하

다. 이후 1970년 ‘출  진흥의 해’를 후하여 

부담 없는 가격의 문고가 탄생하 고 1976년 

한출 문화 회의 어린이 독서주간 제정, 국제

도서  참여 등을 계기로 어린이 책에 한 인식

이 변화하 다. 1977년 창작과비평사의 ‘창비아

동문고’를 시작으로 어린이 책의 단행본 출 이 

시작되었다(한국출 마 연구소, 2002). 

이러한 변화를 반 하듯이 어린이 책의 발행 

종수가 1961년에 135종(총 발행 종수의 5.9%)

에서 1969년에는 268종으로 약 2배 증가하 고 

1977년에는 2,155종(총 발행 종수의 15%)으로 

1960년  반보다 약 16배의 큰 폭으로 증가하

다. 어린이 책의 발행 부수는 1965년부터 집

계가 시작되었는데, 1965년에 약 28만 부(총 발

행 부수의 2.3%)에서 1972년에는 약 100만 부

를 넘기고 1975년에는 약 420만 부(총 발행 부

11) 어른 세계에 못지않게. 1957. 경향신문 . 6월 17일. 제3면.

어린이도서 에 꼬마들 운집 독서주간 제1일의 국립도서 . 1957. 경향신문 . 10월 21일. 제3면.

12) 성황이룬 어린이도서 . 1959. 동아일보 . 7월 28일. 제3면.

13) 속한 만화책 무 많다. 1962. 경향신문 . 10월 5일. 제5면.

동심을 좀 먹는 만화공해. 1970. 경향신문 . 11월 28일. 제5면.

14) 앙도서  발표, 독서실태 성인 40%가 외면. 1972. 경향신문 . 2월 15일.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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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17%)로 어린이 책이 약 15배 이상 증가하

다.15)

1960년 와 1970년 는 국가 주도 근 화 정

책으로 경제가 발 하면서 농어  인구의 도시 

이주 문제, 시민사회 내의 계  갈등, 경쟁 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어린이의 독서환경 조성을 

하여 련 기 들은 학 문고 설치 운동, 어린

이 독서주간 제정, 어린이도서  등을 개최하

고 어린이 책에 한 인식의 변화로 어린이 책

이 성장하기 시작하 다.

3.2.2 도서 의 변화와 공공도서  어린이실 

실태

도서 법이 제정된 1963년에 국의 공공도

서  수는 27개 이었으며 이후 1969년에 61개

, 1979년에는 118개 으로 공공도서 의 증

가가 더딘 상황에서 어린이실의 설치는 기 하

기 어려웠다. 도서 법에 공공도서 을 개 할 

때에 어린이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린

이실의 설치에 크게 향을 주지 못하 고 이후

에도 어린이실 운 의 세부 이고 구체 인 내

용에 한 규정의 변화나 진 은 없었다.16) 공

공도서 의 확충은 더뎠으며 농어  지역을 

심으로 한 국 인 마을문고 설립 운동에도 어

린이도서 에 한 인식은 아직 미약하 다.

이 시기 공공도서 에 어린이실의 설치가 얼

마나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1970년  서울지역의 공공도서  어린이실 설

치 실태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서울지역

의 공공도서 은 1974년 7개 이 있었고 이  

국립도서  아 분 , 어린이회 , 서울시립종

로도서 , 서울시립동 문도서  등 4곳에만 어

린이실이 설치되어 있었다. 당시 서울의 등학

교 어린이 수는 844,400여 명으로 어린이실 1좌석

당 어린이 수는 3,400명으로 어린이의 도서  이

용환경과 독서환경은 매우 열악하 다.17) 1977년 

서울시립정독도서 이 개 되면서 어린이실이 

설치되어 서울시의 공공도서  어린이실은 5개

로 늘어나게 되었다. 서울시립정독도서  어린이

실의 이용 상은 등학교 3학년 이상으로 설

정하 고 좌석 수 120석, 어린이도서 약 4,900

여 권과 어린이신문과 잡지를 갖추었으며 열람 

시간은 오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무료로 

이용하 다.18)

이상을 보면 1960년 와 1970년 에는 공

공도서  어린이실 설치에 한 도서 법의 규

정은 있었으나 도서  장의 어린이실 설치는 

부족했으며 도서  내의 열람 심으로 무료 

로 이용하 고 외 출은 실시하지 않고 있

었다. 그리고 공공도서  어린이실 이용자로 

등학생을 주요 서비스 상으로 삼고 있어 

유아의 어린이실 근과 이용은 보편 이고 

일반화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시기 

공공도서 의 확충과 어린이실의 설치는 더뎠

으며 어린이도서 에 한 인식은 부족하 다.

3.2.3 어린이도서 의 실태

어린이도서 의 설립은 1960년 에는 없었

15) 한출 문화 회. 1961; 1979. 한국출 연감 . 서울: 한출 문화 회.

16) 한국도서 회. 1963. 도서 법 문. 도 월보 , 4(7): 2-5. 서울: 한국도서 회.

한국도서 회. 1965. 도서 법 시행령 문. 도 월보 , 6(2): 2-3. 서울: 한국도서 회.

17) 푸른 5월을 밝고 알찬 표정은 어디에. 1974. 경향신문 . 5월 3일. 제7면.

18) 화동 정독도서 에 어린이 용열람실. 1977. 동아일보 . 9월 14일.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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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1970년  말에 개인과 공공에 의하여 극히 

은 수가 설립되었다. 개인이 설립한 사립 어

린이도서 으로 서울 잠실어린이도서 과 구 

유진어린이도서 이 있었고 공립 어린이도서

으로 서울특별시립어린이도서 (  서울특별시

교육청 어린이도서 , 이하 서울시립어린이도서

)이 있었다.

잠실어린이도서 19)은 1977년 12월 17일 채

규철과 유정희에 의해 서울시 강남구 잠실동 시

아 트 55동 15호에서 시작되었다.20) 잠실어

린이도서 의 의미는 개인에 의하여 설립된 작

은 규모의 문고형 어린이도서 의 시작으로 어

린이를 도서 의 주요 서비스 상으로 인식하

다는 것과 어린이를 한 공간, 자료, 사서가 

있었다는 것, 지역의 어린이에게 도서 을 공개

하고 열람과 출, 독서회 등을 통하여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 다는 것이다. 

유진어린이도서 21)은 1978년 12월 구시 

명동에 이 상이 개 하 으며 개  기 연

면 은 303평, 좌석 수는 200석, 사서 2명, 행정

직 2명, 기타 5명 등 총 9명의 인력으로 운 하

다. 장서는 약 4,986권을 소장하고 있었고 연

간 이용자는 약 6,000명이었으며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 하 고 

도서 출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어린이도서 은 개  이후 좌석 수가 차차 

어들어 80석으로, 인력은 2명으로 감축되는 

등 도서  운 이 나빠져 1986년 이후에는 한

국도서 회에 통계를 제출하지 않고 폐 한 

것으로 보인다.22)

한편 1976년 UN이 제31회 총회에서 1959년

의 어린이권리선언 채택 20주년을 기념하기 

하여 1979년을 세계 아동의 해로 선언하고 세

계 각국의 계 기 이 아동의 복지 향상에 

심을 높일 수 있는 활동과 시책을 행하도록 요

청하 다. 한국은 1978년 세계 아동의 해 기념

사업추진 원회를 설치하고 어린이의 복지 향

상을 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개시하 고 

서울시립아동병원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개수

하여 1979년 최 의 공립 어린이 용 도서

으로 서울시립어린이도서 23)을 개 하 다. 

서울시립어린이도서 의 조직은 서무과, 사서

과, 열람과의 3과 41명으로 구성하 고 시설은 

지 2,000평, 건물 914평으로 3층 건물 1동, 2

층 건물 1동, 1층 건물 2동에 유년실, 제1, 제2

의 열람실, 반공 시실, 시청각실, 교육상담실, 

이야기실, 독서상담실, 세미나실, 서고, 휴게실 

등을 갖추었다. 장서는 이웃한 서울시립종로도서

의 아동열람실 자료 7천여 권을 이양 받은 것

을 기본으로 약 22,000여 권으로 시작하 다.24) 

서울시립어린이도서 의 서비스 상은 5세~12

세의 어린이, 학교 1․2학년 여학생, 학부모 

19) 동심에 지혜와 꿈을 심는다. 1978. 동아일보 . 4월 11일. 제6면.

세계 어린이의 해 교육환경 이 로 좋은가(8): 남모르게 펴온 아동문고. 1979. 동아일보 . 3월 22일. 제5면.

20) 시멘트 림 아 트 에 미니 아동도서 . 1979. 경향신문  1월 1일. 제7면.

21) 새싹회 장한 어머니상 받은 이 상 여사. 1978. 동아일보 . 12월 22일. 제5면.

22) 한국도서 회. 1979; 1986. 한국도서 통계 . 서울: 한국도서 회.

23) 사직 시립아동병원 어린이도서 으로. 1978. 경향신문 . 11월 9일. 제7면. 

세계 아동의 해의 참뜻. 1979. 경향신문 . 1월 6일. 제2면. 

세계 아동의 해를 뜻있게. 1979. 동아일보 . 1월 5일. 제4면.

24) 서울특별시립종로도서 . 1980. 종로도서  60년사: 1920-1980 . 서울특별시립종로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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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로 하 다. 열람료는 무료 고 개가제 자

유 열람을 실시하 고 방학 로그램으로 독서

교실을 운 하 으며 독서교실 수료자를 심으

로 독서회를 운 하 다.25) 서울시립어린이도

서 은 유아실과 어린이실의 분리, 교원을 

한 자료실 운 , 취약지구의 어린이집, 보육원 

등 특수기 에 순회문고 운 , 계간인 독서교

육 과 연간인 어린이와 독서 를 발간하여 서

울시내 등학교  유 기 , 국의 공공도

서  배부 등 어린이 독서교육과 어린이 책에 

한 정보를 제공하 다. 

그러므로 1960년 와 1970년 를 정리하면 

이 시기에는 국가의 통제 아래 제1차~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어 속한 산업

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하 다. 시민사회는 군부

독재의 정치지배에 항하여 민주주의를 회복

하기 해 노력했으나 활발한 활동을 개하기

는 어려웠다. 1960년 와 1970년  어린이들은 

만화, 집, 기획물 등을 읽고 있었으며 어린이

의 열악한 독서환경을 극복하기 해 정부는 

학 문고 설치 운동, 도서 계와 출 계는 어

린이 독서주간, 어린이 독서헌장 제정, 어린이

도서  개최 등을 통하여 어린이 독서에 한 

사회  심을 유도하고 양서 출 을 장려하

다. 그리고 도서 법이 1963년 제정되면서 공

공도서 에 어린이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

이 제시되었으나 공공도서 의 어린이실 설치

가 조한 상황이었으며 개인과 공공에 의하여 

최 의 어린이 용 도서 이 설립되었다.

3.3 1980년 ~2002년

3.3.1 사회  변화와 어린이의 독서환경

1980년 와 1990년 는 사회변화가 많은 시

기로 1987년 후반 이루어진 정치  민주화와 

1990년  지방자치제의 시행은 시민사회가 자

율 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되

었고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김수철 2002). 1990년 에 들어 사회운

동 세력들은 차 정치 담론에서 벗어나 자신

이 속한 지역사회와 실 세계에 심을 가졌

고 이들이 학부모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과 

어린이문화에 심을 가지기 시작하 다. 

(1) 어린이의 독서환경

어린이의 독서환경은 1950년 부터 문제로 

여겨지던 불량만화 문제가 1980년 에도 계속

되었고, 1970년  등장한 텔 비 이 1980년

에 컬러텔 비 으로 진화하면서 더욱 열악해

졌다. 1980년  반 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

의 54%가 하루 2시간 이상 텔 비 을 시청하

고 한 해에 6천여 종, 1천만 권의 만화가 출

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에게 유익한 만화는 5% 

정도에 불과하 다.26) 그리고 1990년  반 

어린이들은 괴기 공포류 소설에 지나치게 편

되어 있었고 학교도서실  학 문고의 이용은 

조한 상황이었다.27) 어린이의 한 학기 동안 

독서량도 1993년에 32.7권에서 1999년에 23.3

권, 2002년에는 20.5권에 머물 다.28)

어린이 책의 출 은 1960년 와 1970년 에는 

25) 서울특별시립어린이도서 . 1980. 어린이와 독서 . 서울: 서울특별시립어린이도서 .

26) 어린이 독서습  어떻게 기르나. 1986. 동아일보 . 9월 29일. 제6면.

27) 어린이 독서 毒書 많다. 1991. 경향신문 . 12월 26일.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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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집류 심이었는데 1977년 창비아동문고

를 시작으로 1980년  반부터 집에서 벗어나 

 주제 분야에 걸쳐 어린이용 도서가 개발되었

다. 한 유아용 단행본 그림책의 기획  출간 

등이 이어지면서 연령별 세분화도 진행되어 어린

이 책의 선택이 넓어졌다. 이처럼 어린이 책 출

이 단행본으로 변화하면서 낱권 매가 가능해졌

고 집 매가 심이었던 유통 구조에도 변화

가 생겼으며 1979년 종로서 을 시작으로 1980

년  형서 의 등장은 문화공간으로 서 이 변

화하면서 독자층이 넓어졌다. 이러한 변화와 함

께 1987년 이후 사회과학 문출 사와 1990년

 후반 성인물 견 출 사들이 어린이 책 출

에 뛰어들었고 어린이 책 문출 사도 등장하면

서 어린이 책의 양 , 질  증가가 이루어지기 시

작했다(한국출 마 연구소 2002). 

이를 반 하듯이 1980년 와 1990년 의 어

린이 책의 발행 종수와 발행 부수 황을 보면 

1980년에는 어린이 책이 3,494종(총 발행 종수

의 16.6%), 약 662만 부(총 발행 부수의 10.9%)

고 이후 약 10년간 꾸 히 증가하 다. 1990

년 에 들어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 1999년에 

3,399종(총 발행 종수의 13.1%), 약 1,384만 부

(총 발행 부수의 12.3%) 으며 2002년에는 

6,103종(총 발행 종수의 16.9%), 약 2,000만 부

(총 발행 부수의 17.0%)로 어린이 책이 차지하

는 비 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29)

이러한 어린이 책의 성장은 1990년  반 

어린이 문서 과 어린이 책 문 유통회사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1984년 가을 방30)을 시작

으로 1990년 방31)에 이어 1997년 동화나라까

지 1999년에는 국에 약 70여 개의 어린이 

문서 이 운 되었다.32) 이 서 들은 어린이 책

에 한 열정과 문화운동 차원으로 개 하 으

며 책 매 외에도 독서토론, 쓰기, 인형극, 연

극, 시회, 문화유 답사, 자연탐사, 학부모를 

한 독서모임 등 다양한 로그램을 운 하는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 다.33) 그리고 어린이 책 

문서 의 등장과 함께 1993년 서당, 좋은 책 

등 어린이 책 문 유통회사도 생기게 되었다. 

이처럼 어린이 책 련분야의 성장으로 어린이 

책에 한 시민사회와 교사, 학부모의 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어린이 독서운동 단체와 어린

이도서 이 설립되기도 하 다.

(2) 어린이 독서운동 단체의 등장

어린이 책의 성장과 함께 어린이 책, 독서, 교

육에 심이 높아져 어린이 독서운동을 하는 시

민단체가 등장하 는데 1980년 6월 어린이 책

에 한 양서의 선별과 문제  분석을 해 어

린이도서연구회가 출범하 다.34) 1980년  어

린이도서연구회의 회원은 부분 ․ 등 교

사 으며 1988년 국교직원 동조합(이하 

교조)이 설립되어 이들은 교조로 옮겨갔다. 

28) 한국출 연구소, 1993; 1999; 2002. 국민독서실태조사 . 서울: 문화체육 부.

29) 한출 문화 회. 1980; 1990; 2003. 한국출 연감 . 서울: 한출 문화 회. 

30) 서울 반포에 어린이 문서 . 1984. 동아일보 . 5월 7일. 제7면.

31) 조기교육 높아 잠재수요 커. 경향신문 . 2월 20일. 제19면.

문서  크게 늘어. 1991. 동아일보 . 10월 1일. 제10면.

어린이 문서  꾸민 신경숙씨. 1991. 한겨 . 10월 10일. 제8면.

32) 꿈꾸는 아이들 그들만의 공간 보석처럼 빛나. 1999. 동아일보 . 5월 1일. 제29면.

33) 얘들아, 그곳에 가서 꿈을 읽어라. 1998. 경향신문 . 5월 1일.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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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어린이도서연구회는 1990년 에 들어 지

역 학부모를 상으로 어린이 책에 한 강

연을 시작하면서 학부모 회원들로 체되었다. 

학부모 회원들은 1993년 부평지역에서 동화읽

는어른모임을 만들었고 이 모임은 2000년에는 

국으로 확 되어 100여개가 넘게 되었다.35) 

어린이도서연구회는 1995년부터 학교도서 과 

공공도서 에 권장도서목록 배포와 낙도․벽지

학교와 학교도서실  학 문고 살리는 좋은 책 

보내기 운동 등을 실시하 고 1999년에는 공공

도서  어린이실 사서와 교사를 한 교육․워

크 도 진행하 다. 동화읽는어른모임 회원들

은 지역 공공도서  자원 사와 어린이 책 문화

행사로 인형극, 연극, 빛그림(슬라이드) 이야기, 

옛이야기 들려주기, 노래극 등을 직  해나갔으

며 스스로 주체가 되어 어린이도서 을 설립하

기도 하 다. 어린이도서연구회는 어린이 독서

문화 운동을 체계 으로 진행하기 하여 1997

년 7월 사단법인으로 환하 다. 

1980년 와 1990년 는 시민사회의 성장, 어

린이 책 련분야의 성장, 어린이 독서에 한 

심 고조, 어린이 독서운동 단체 등장 등으로 

어린이, 어린이 책, 어린이 독서, 어린이도서

에 한 인식을 높이는 다양한 사회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 다. 그리고 2001년 결성된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하 책사회)은 도

서 의 도서구입비 증액과 도서  확충을 해 

다양한 시민단체와 연 하 다. 책사회는 2003

년 기 의 도서  설립을 주도하면서 민간의 

어린이도서  운  경험과 각 시민사회의 역량

을 묶어내서 어린이 문 도서  건립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후 어린이도서 이 국

으로 확 되는 계기가 되었다.

3.3.2 도서 의 변화와 공공도서  어린이실 

실태

1980년 와 1990년 는 사회 으로 변화가 많

은 시기 다. 1980년 는 평생교육 제도의 도

입에 따라 공공도서 이 확충되었고 1990년 는 

정권 변화, 도서  업무의 문화부 이 , 지방자치

제도 시행, 융 외환 기 등으로 모든 분야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이 강조되어 사회 제반의 구조조

정과 공공 역의 민 화가 이루어졌다. 

(1) 도서  련법의 변화

1963년 도서 법이 제정된 이후 24년 만인 

1987년에 개정되고 1991년 도서 진흥법의 제

정 공포에도 공공도서 의 소속 부처가 일원화

되지 못하 으며 도서 장의 사서직 임명과 구

조조정이 맞물려 공공도서 의 명칭 변경시도

와 지 등으로 도서 계는 혼란스러웠다. 그

리고 1994년 제정된 도서   독서진흥법에 

34) (사)어린이도서연구회. [online] [cited 2019. 8. 10.] 

<http://www.childbook.org/new3/file/2000%EB%85%84%EC%8B%AC%ED%8F%AC%EC%A7%80%

EC%97%84.pdf>

35) (사)어린이도서연구회. [online] [cited 2019. 8. 10.] 

<http://childbook.org/new3/file/2005%EB%85%84_25%EC%A3%BC%EB%85%84_%EA%B8%B0%E

B%85%90%EC%8B%9D_%EB%B0%8F_%EC%A0%95%EA%B8%B0%EC%84%B8%EB%AF%B8%

EB%82%98_%EC%96%B4%EB%A6%B0%EC%9D%B4%EC%B1%85%EB%AC%B8%ED%99%94%

EC%9A%B4%EB%8F%99_%EC%A0%90%EA%B2%80%EA%B3%BC_%EB%B0%A9%ED%96%A5

%EB%AA%A8%EC%83%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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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의 규정과 설치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서 

도서  기 에 미달하나 도서 의 기능을 수행

하고 있는 문고를 인정하게 되었으며 도서  

시설과 도서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공립 문고와 사립 문고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시기 도서 계는 법 개정을 통하여 공공

도서  확충과 내실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으

나 공공도서 의 어린이실 설치 이행은 완 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어린이에 한 도서  

서비스는 여 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는 한

국도서 기 의 어린이와 어린이실에 한 용

어와 규정을 통하여 좀 더 알 수 있다. 

한국도서 기 36)에는 어린이도서 에 한 

용어가 등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공도서 의 

목 에 어린이라는 용어 신 청소년이 사용되었

고 공공도서  어린이실의 시설 부분에서 어린이 

용 도서실을 두어야 하고 어린이실의 크기는 

건물 연면 의 5~15%, 어린이 자료는 체자료

의 20~30%로 구성, 인사와 조직 부분에서 어린

이 문직원을 두고 어린이를 한 서비스의 

요성과 문성을 인정하며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하 다. 한국도서 기 은 1963년의 도서

법에서 공공도서 에 어린이 부를 두어야 한다

는 규정에 비하면 발 한 형태이나 도서 계의 

어린이와 어린이도서 에 한 인식 확 가 부족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 공공도서  어린이실 실태

공공도서 은 1981년 120개 에서 1990년에

는 231개 으로 증가하 다. 공공도서  어린

이실의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2년 공공도

서  어린이실 설치율은 국 공공도서  273

개   137개 (50%) 정도 으나 1999년에

는 국 공공도서  400개   332개 에 어린

이실이 설치되어 83%로 증가하 다. 1990년  

공공도서 의 어린이 장서 수는 1990년  반 

666,451권에서 1999년에 3,379,907권으로 약 5

배로 늘어났으며, 출 권수는 1990년  반 

957,490권에서 1999년에는 9,140,621권으로 약 

9.5배 증가하 고, 이용자 수도 1990년  반 

1,905,103명에서 1999년에는 11,987,617명으로 

약 6.3배로 증가하 다.37)

이처럼 1990년  공공도서  어린이실 설치, 

장서 수, 출 권수, 이용자 수의 증가에도 불구

하고 지역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도서  어린이실은 여 히 부족한 상태 다. 

한 어린이에 한 도서  서비스와 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았으며 겨울, 여름방학 기간에 이루

어지는 독서교실이 심을 이루고 있었다.38) 이

러한 상황에서 1990년  어린이 책의 성장과 어

린이 독서에 한 심이 개인과 학부모, 사회

으로 높아지면서 도서  설립에 한 요구는 

증가하 고 개인과 단체, 법인이 작은 규모의 

어린이도서 을 설립하기 시작하 다.

3.3.3 어린이도서 의 실태

1960년 와 1970년  마을문고 운동에 이어 

1970년  말 시작된 양서 동조합운동은 1980

년 의 노동도서원, 주민도서실, 어린이도서연

36) 한국도서 회 기 분과 원회(편). 1981. 한국도서 기 . 서울: 한국도서 회.

37) 한국도서 회. 1993; 2000. 한국도서 통계 . 서울: 한국도서 회. 

38) 피면담자 A. 2016. 2016년 10월 6일 서울 방배동에서 면담 . 공공도서  어린이실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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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 등으로 이어졌으며 1990년 에 들어 작은

도서 운동, 어린이도서 운동 등으로 이어졌

다(이연옥 2005; 순 2003). 

1990년 에 들어서도 공공도서 은 여 히 

부족하여 도서 이 없는 지역에서는 주민 스스

로 문고 형태의 작은도서 을 세우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1994년 제정된 도서   독서진흥

법의 문고 설치 권장과 때를 같이 하면서 본격

화되었다. 문고 형태의 작은도서 이 설치되는 

공간은 아 트단지, 교회, 마을회 , 복지회 , 

병원, 군부 , 출소, 노인정 등 열악한 지역이 

부분을 차지하 다(이연옥 2001). 작은도서

은 공공도서 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에서 

지역주민의 도서 에 한 욕구와 갈증을 해소

해 주는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작은도서 운

동 속에서 1990년   다른 한 흐름으로 생활

권 심에서 어린이를 주요 상으로 하는 문

고 형태인 작은 규모의 어린이도서 이 설립되

기 시작하 다. 

(1) 공공어린이도서 의 설립과 운

1980년 와 1990년 에 공공어린이도서

의 설립은 없었으며 2001년 지방자치단체의 법

인이 설립한 부천의 동화기차어린이도서  1개

이 설립되는 것에 그쳤다. 1979년 개 한 서

울시립어린이도서 은 유일한 공립 어린이도

서 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운 되었으며 이후 

어린이도서 과 어린이 서비스의 모델이 되었

다. 서울시립어린이도서 은 개 한 지 20년이 

지나는 동안 도서  운 은 안정 인 상태 고 

어린이 연령과 발달에 따른 열람실의 공간구성

과 다양한 로그램 운 으로 어린이 서비스를 

이끌어나갔으며39) 2000년 에 어린이도서 이 

국에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도서  운 의 자

료와 경험을 이들에게 제공하 다.40)

(2) 어린이작은도서 의 설립과 운

1980년 와 1990년 의 어린이도서 은 개

인  단체, 법인 등이 설립하 는데 이들이 설

립한 어린이작은도서  20여개 과 법인이 설

립한 인표어린이도서  22개 을 포함하여 약 

40여개 이 있었다. 

먼  인표어린이도서 41)은 (재)에스콰이어

학술문화재단(  (재)이인표재단)이 어린이문

화운동 차원에서 시작한 어린이도서 으로 문

화  경제 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의 어

린이들에게 문화공간을 마련해 주기 하여 주

로 복지 , 낙도, 공단, 동포거주지 등에 주로 

설립하 다. 1990년 5월 4일 서울시 노원구 상

계동에 제1호 북부인표어린이도서 을 시작으

로 국내에 14개 , 국에 6개 , 러시아에 1개

, 카자흐스탄에 1개  등 총 22개 의 인표어

린이도서 이 세워졌다. 

인표어린이도서 의 공간은 도서 이 세워

지는 해당 기 에서 제공하고 사서를 채용하여 

운 하게 하 고, 인표어린이도서  본부에서

는 책의 수서, 정리를 정기 으로 진행하 고 

도서  서비스와 로그램을 개발하여 보 하

39) 피면담자 A. 2016. 2016년 10월 6일 서울 방배동에서 면담 . 공공도서  어린이실 사서.

40) 피면담자 B. 2016. 2016년 10월 20일 서울 사직동에서 면담 .  공공어린이도서  장.

41) 이인표 에스콰이어 회장 인표어린이도서  개 식. 1990. 경향신문 . 5월 7일. 제12면.

국, 러에 어린이도서  열어. 1993. 동아일보 . 11월 28일.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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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분 체제로 리와 운 을 하 으며 문

성 향상을 하여 사서교육 워크 도 진행하

다.42) 인표어린이도서 은 1990년  척박한 

도서  환경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어

린이도서 을 세우는 모델을 제시하 으나 2000

년 에 들어 설립자의 사망과 모기업의 어려움

으로 도서 운 과 지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표어린이도서 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사라

졌다. 

이 외에도 1982년 어린이도서연구회가 설립

한 마을어린이도서 과 1990년  설립된 어린

이작은도서  20여개 43)이 있었는데 공공도

서 의 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지역의 어

린이들을 한 사회운동의 성격도 함께 있었다. 

어린이작은도서 은 개인의 집 방 한 칸이나 거

실, 교회 내 공간 는 상가 건물을 임 하여 문

을 열었다. 어린이 책과 비디오 등을 비치하고, 

지역 어린이들을 상으로 열람과 출을 시행

하고, 연회비와 월 이용료를 받는 곳도 있었으

며, 어린이와 학부모를 상으로 어린이 책과 

독서에 한 교육을 시행하 다. 이처럼 민간

역에서 어린이작은도서 이 설립되고 있었으나 

공공은 도서 계의 내부 문제로 민간 역의 어

린이도서  설립에 한 욕구와 움직임들을 크

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상의 1980년 와 1990년 를 정리하면 

1987년 민주화, 1990년  동구권 붕괴, 지방자

치제도의 실시 등 사회 인 변화가 많은 시기

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시

작하 다. 어린이 책은 주제 다양화, 단행본 출

, 연령 세분화 등이 되었고 어린이 책 문작

가, 어린이 책 문출 사, 어린이 문서 , 어

린이 책 문유통업체, 어린이 독서운동 단체 

등이 등장하여 어린이 책이 성장할 수 있었고 

어린이의 독서환경 조성에 많은 향을 미쳤다. 

한편 도서 계는 1980년 와 1990년  공공도

서 의 확충과 발 에 힘을 기울이던 시기 으

며 1997년을 후하여 도서  구조조정, 민간

탁, 명칭변경 등의 이슈에 집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공의 어린이도서  설립은 조하

고 어린이도서 에 한 사회  요구와 변화

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민간

역에서는 1960~70년 의 마을문고와 1980년

 노동도서원, 주민도서실 등을 거쳐 1990

년 에는 작은도서 을 건립해 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 어린이를 심으로 하는 어린이

작은도서 이 설립되었다. 이들 어린이작은도

서 은 도서  운 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해결

하기 해 1998년 어린이작은도서 의회를 

결성했으며 2000년  반의 공공어린이도서

 설립에 참여하 다.

 4. 한국 어린이도서 의 발 과정 
분석

지 까지 1945년부터 2002년까지의 한국 어

린이도서 의 개과정을 살펴보았다. 1945년 

42) 피면담자 C. 2016. 2016년 7월 7일 인천 역시 강화도에서 면담 .  인표어린이도서  본부 사서,  공공어린

이도서  장,  어린이작은도서  장.

피면담자 D. 2017. 2017년 9월 18일 서울 상계동에서 면담 .  인표어린이도서  사서, 공공어린이도서  장.

43) 아이들이 좋고 책이 좋았죠. 1998. 경향신문 . 5월 1일. 제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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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부터 1976년까지는 어린이도서 의 

비기로 어린이도서 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 미약하여 어린이도서 이 설립

되지 못한 시기로 보았다. 1977년부터 2002년까

지는 어린이도서 의 성장기로 어린이에게 도

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하

는 어린이도서 이 등장하 으며 개인  단체, 

공공에서 어린이도서 을 설립하고 운 하는 

시기로 보았다. 각 시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4.1 어린이도서 의 비기(1945년 해방 이후 

~1976년)

이 시기는 해방과 쟁을 겪으며 사회 으로 

혼란하 으며 1960년 ~1970년 에 실시된 

국가 주도 근 화 정책과 시민사회 억압정책은 

오히려 시민사회의 형성을 가져와 군부독재에 

항하는 민주화운동이 형성되는 시기 다. 자

본주의가 가속화되고 농 인구의 도시 이주와 

베이비붐과 같은 인구증가에 따라 경쟁이 심화

되었고 교육열이 팽창하면서 어린이들은 과

한 학습 부담에 처해있어 독자가 형성되기 어

려웠다. 어린이 책 출 은 교과서, 참고서, 만화, 

집류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어린이의 독

서 자료는 다양하지 못하 고 어린이의 독서량

도 조하 다. 

한편 도서 계는 해방 직후부터 도서  운

의 정상화와 문인 양성을 하여 노력하 으

나 사회  혼란과 쟁으로 도서 에 한 

심을 끌어내기는 역부족이었다. 이 시기 도서

계의 오랜 노력 끝에 도서 의 법  제도  

기반 확립을 한 도서 법이 1963년에 제정되

었고 공공도서 을 설치할 때 어린이 부를 두

어야 한다는 규정과 1965년 도서 법 시행령

( 통령령 제2086호)의 공공도서  시설기

에 기  인구수 2만 명 이상에서 4만 명 미만, 

면  160㎡ 기 으로 20석의 아동열람실의 좌

석 수를 제시하는 수 에 있어 어린이도서 의 

설립에 도서 법은 미약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어린이가 책을 읽을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기 하여 어린이 독서에 

한 인식을 높이고 독서 자료를 확보하기 한 

어린이 독서헌장 제정, 어린이 독서주간 제정, 

어린이도서  개최 등의 다양한 장려사업을 실

시하 다. 한 국립도서 을 포함한 공공도

서 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공도서 에 

어린이실을 설치하고 열람서비스와 독서교실

을 실시하여 어린이 독서를 고취하는 등 어린

이를 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어

린이도서 이 성립될 수 있는 기 가 비되

고 있었다.

4.2 어린이도서 의 성장기(1977년~2002년)

4.2.1 어린이도서  설립의 사회  환경조성

어린이도서 의 성장기인 이 시기는 사회

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87년 이후 시민사

회단체가 거 설립되었고 정치 인 커다란 이

슈보다는 일상사와 지역사회에 심을 가지면

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시

작하 으며 시민의식의 성장과 함께 사회 반

의 독서와 문화에 한 심이 높아지는 시기

다. 

어린이의 독서환경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1977

년 창작과 비평사의 창비아동문고 출 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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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집 심에서 벗어나 단행본으로 변화하

고, 어린이 독자 연령도 세분되었다. 1979년 

형서 이 등장하면서 집 매에서 낱권으

로 매와 구매를 할 수 있는 유통 구조가 되었

다. 이러한 출 계와 서 계의 변화는 1990년

로 이어져 어린이 책 문출 사, 어린이 책 

문서 , 어린이 책 문유통업체 등이 활성화되

었고, 사회과학출 사와 견출 사의 어린이 

책 출  참여로 어린이 책이 성장하여 읽을 자

료가 다양해졌다. 한 1980년 어린이도서연구

회, 1993년 동화읽는어른모임, 2001년 책읽는사

회만들기국민운동 등의 단체가 등장하여 어린

이의 독서환경을 개선하기 하여 어린이 책과 

독서문화운동을 확 해나갔으며 어린이도서  

설립에도 참여하 다. 이 시기 시민사회의 성장

과 분화, 어린이 독서와 교육에 한 심고조, 

어린이 책의 성장 등 어린이도서 이 설립될 수 

있는 사회  분 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한편 1963년 제정된 도서 법에는 공공도서

을 설치할 때 어린이 부를 두어야 한다는 조

항이 있었으나 공공도서 이 부족한 실에서 

공공도서  어린이실의 설치에는 크게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1987년 개정된 도

서 법, 1991년 제정된 도서 진흥법, 1994년 

제정된 도서   독서진흥법, 1981년 만들어

진 한국도서 기 에서도 어린이도서 의 규정

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도서 기 에 공공도

서  어린이실에 한 련 기 으로 청소년 독

서교육과 여가선용, 어린이 문직원 배치와 

문성 인정, 어린이용 자료 구성비율, 아동 용

도서실 설치, 아동열람실 면 비율 등을 규정하

고 있어 도서 계는 공공도서  어린이실을 

심으로 어린이를 한 도서  서비스를 계획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장기의 어린이도서  설립에 정부와 도서

계, 도서 법의 향은 었으며 도서  외

부의 민간 역에서 어린이도서 의 필요성을 

자각한 개인과 단체, 법인에 의하여 어린이도

서 이 설립되어 성장하고 있었다.

4.2.2 민간 어린이도서 의 시기

어린이도서 의 설립은 공공 역보다는 주

로 민간 역의 참여가 많았다. 이를 좀 더 자세

히 살펴보면 개인이 설립한 어린이도서 으로 

1977년에 잠실어린이도서 , 1978년에 유진어

린이도서 이 있었다. 시민단체가 설립한 어린

이도서 으로 1982년에 마을어린이도서 이 있

었고 1990년  법인이 설립한 인표어린이도서

 22개 이 있었으며 2000년을 후하여 개인 

 단체가 설립한 어린이도서 이 100여개 에 

이르 다. 공공 역에서 설립한 어린이도서

은 1979년 서울시립어린이도서 , 2001년 동화

기차어린이도서  등으로 공공 역의 어린이도

서  설립은 매우 조하 다. 

성장기에 설립된 어린이도서 은 공공보다는 

민간 역에서 주로 설립되고 운 되어 민간 어린

이도서 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어린이도서 은 

민간 역의 도서 운동인 1960년 와 1970년

의 마을문고, 1980년 의 도서원, 1990년 의 주

민도서실, 작은도서  등과 차이가 있었다. 도서

 설립과 운 의 주체가 마을문고, 도서원, 주민

도서실 등이 사회운동가들이라면 어린이도서

은 어린이 책, 어린이 독서와 교육에 심이 많은 

여성(주부)에 의한 도서  설립과 운 이라는 차

이가 있었다. 그리고 어린이를 도서 의 주요 이

용 상으로 상정하고 어린이 책을 주로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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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과 출, 어린이 로그램을 심으로 도서

서비스를 시행하 다. 성장기 어린이도서 은 

공공보다는 민간이, 사회운동가보다는 여성이, 성

인보다는 어린이를 심으로 어린이도서 을 설

립하고 운 하 다. 이 시기 어린이도서 은 민

간의 개별 인 설립으로 주도세력은 형성되지 않

고 있었으며 이후 이들은 도서  운 의 어려움

과 정보교환, 상호교류와 력을 해 1998년 어

린이작은도서 의회(  (사)어린이와 작은도

서 회)를 조직하 다.

4.2.3 성장기의 특징

어린이도서 의 비기에는 어린이도서  

인식이 낮았으며 어린이 독자와 자료가 부족하

고 어린이도서 도 설립되지 못하 다. 성장

기는 1987년 정치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 민간의 작은도서 운동, 어린이 책의 성

장, 어린이 독서운동 단체 출  등의 향으로 

개인과 단체, 공공에 의하여 어린이도서 이 

설립되어 운 되었던 시기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 의 어린이도서 이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어린이를 인식하고 어린이에게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하는 어

린이도서 이 설립되었다. 민간 역에서 먼  발

생하 는데 1977년 잠실어린이도서 , 1978년 

유진어린이도서 , 1982년 마을어린이도서 이 

있었고 1990년  인표어린이도서 을 포함하여 

40여개 이 있었으며 2000년  반 개인  단

체 등이 국에 100여개가 넘는 어린이작은도서

을 스스로 설립하고 운 하 다. 공공 역에서

는 1979년 서울시립어린이도서 , 2001년 동화

기차어린이도서 이 설립되었다. 

둘째, 어린이도서 의 설립은 민간 역이 주

도하 다는 것이다. 이 시기 어린이도서 의 설

립이 공공은 2개 에 그치고 있으며 개인과 단

체에 의하여 주로 설립되었으며 이  시기에 

진행된 문고와 작은도서 과 차별화를 드러내

면서 어린이를 한 공간으로 어린이도서 을 

설립하 다. 특히 기업의 재단과 어린이 독서

운동 단체인 (사)어린이도서연구회의 동화읽

는어른모임 회원들이 1990년  어린이도서

의 설립에 참여하면서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설

립한 어린이도서 이 2000년  반 100여개

로 증가하 다.

셋째, 어린이도서  련 단체가 등장하 다

는 것이다. 민간 역에서 설립되기 시작한 어

린이도서 이 도서  설립과 운 과정에서 생

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1998년 어린이작

은도서 의회(  (사)어린이와 작은도서

회)를 결성하 고 어린이도서  운 에 필요

한 정보를 공유하고 연 와 력을 하여 조

직화를 시작하 다. 

넷째, 어린이 독서운동 련 단체가 등장하

다는 것이다. 어린이 독서운동 단체인 (사)

어린이도서연구회가 1980년 등장하여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을 진행하 고 1990년 에는 어

린이도서  설립에 참여하여 성장기 어린이 책

의 발 과 어린이 독서, 어린이도서 의 설립에 

향을 주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2002년까

지의 어린이도서 의 개 과정을 고찰하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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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어린이도서 의 발 은 어떻게 이루어

졌으며 특징은 무엇인지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역사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문헌연

구와 심층면담을 사용하 다. 한국 어린이도서

의 개 과정은 연 순과 일반사 인 시 구

분을 이용하여 서술하고 발달단계에 따라 비

기, 성장기로 구분하 다. 어린이도서 의 비

기와 성장기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76년까지는 어

린이도서 의 비기이다. 이 시기는 1945년 식

민지로부터 해방과 군정기, 한국 쟁을 겪으면

서 사회가 매우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웠다. 1960

년 와 1970년 는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으로 

산업화와 인구증가로 경쟁이 심화되는 상태

다. 공공도서 의 수는 매우 부족하 으며 출

은 교과서와 오락물, 집류 등이 부분이

었고 독서에 한 인식이 낮아 어린이 독서자

료 확보와 어린이 독서 인식을 높이기 하여 

다양한 장려활동을 진행하 다. 비기에 어린

이도서 의 설립은 없었으나 국립도서 을 포

함한 공공도서 에 어린이실을 설치하고 열람

서비스와 독서교실을 실시하는 등 서비스가 제

공되었으며 어린이도서 이 설립될 수 있는 환

경이 비되고 있었다.

둘째, 1977년부터 2002년까지는 어린이도서

의 성장기이다. 이 시기에 어린이에게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하는 어

린이 용 도서 이 처음 등장하 다. 민간 역

에서 1977년 잠실어린이도서 이 등장하 고, 

공공 역에서 1979년 서울시립어린이도서 이 

개 하 다. 1980년 와 1990년 를 거치며 시

민사회 성장, 작은도서 운동, 어린이 책 성장, 

어린이 독서운동과 어린이도서  련 단체가 

등장하면서 어린이와 어린이 책, 독서문화, 어

린이도서  등에 심이 고조 되었으며 개인과 

단체, 공공이 어린이도서 을 설립하 다. 성장

기 어린이도서 은 시민사회의 성장과 독서에 

한 심으로 어린이도서 의 필요성을 자각

한 개인, 법인, 단체에 의하여 주로 설립되었는

데 설립을 주도할 만한 세력의 형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시기는 어린이를 주요 이용 상으로 

설정하고, 어린이를 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조직하여, 어린이를 한 서비스와 로그램을 

제공하는 어린이 용 도서 을 처음 설립하고 

운 했다는 의미가 있으며 이후 2000년  반 

어린이도서 이 국으로 확산하는데 거름이 

되는 요한 시기 다. 

이상의 연구에서 한국에서 어린이도서 이 

처음 설립된 것은 1970년  후반이었고 성장하

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부터임을 알 수 있었

다. 어린이도서 은 도서 의 부족함을 해소하

고 독서환경 조성과 문화공간에 한 갈증과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기 하여 개인의 헌신과 

열정, 시민단체의 지역 사회활동,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 종교단체의 목회 차원 등 다양한 이

유에서 설립되었다. 이러한 민간의 활동은 언

론과 지방자치단체와 력하여 2003년 기 의 

도서 을 탄생시켰다. 

한국에서 어린이도서 의 설립과 성장은 단

순하지 않았다. 어린이도서 이 설립되고 발

하기 해서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분화, 어린이 

책과 출 의 성장, 어린이 독서에 한 심 등

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환경이 무르익어야 했

고 어린이도서 에 한 인식과 요구, 어린이도

서 을 설립하려는 민간의 노력과 선도  활동 

등이 있어 가능했다. 이에 후속 연구로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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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의 도서 을 비롯하여 이후 어린이도서

의 확산에 향을 미친 다양한 사회  환경 등

을 고찰하여 한국 어린이도서 의 발 과정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한 어린이

도서 의 지지자로서 어린이도서 의 설립과 

운 에 향을  사람들과 시민단체의 역할에 

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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