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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병원도서 과 련한 데이터를 객 이고 체계 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병원도서  통계지표를 

개발하고자 하 다. 이에 병원도서  통계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기 해 1) 련 법, 법령 

 기 , 2) 기존에 제시된 병원도서  련 통계지표, 3) 국외 병원도서  련 가이드라인 등을 조사․분석하

다. 그 결과, 1차 으로 7개의 역, 44개 항목, 57개의 소항목으로 도출하 다. 1차로 도출된 통계지표를 

문가  장 직원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합도를 조사하 다. 이를 기반으로 최종 으로 7개의 

역, 39개의 항목, 54개의 소항목으로 병원도서  통계지표를 개발하 다.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develop statistics indicators for the hospital library so that data 

related to the hospital library can be collected objectively and systematically. In order to derive 

items that can be used as statistics indicators for hospital libraries, 1) relevant laws, statutes 

and standards, 2) Statistical indicators related to hospital librarie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and 3) Guidelines related to foreign hospital librarie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results were derived from 7 areas, 44 items and 57 sub-categories as a primary result. Statistical 

indicators derived in the first round were surveyed by experts and field staff to investigate 

their suitability. Based on this, statistics indicators for hospital libraries were developed in 

7 areas, 39 items, and 54 sub-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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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우리사회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취

약계층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격차 

해소를 한 극 인 지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도서

계까지 향을 미치고 있는데,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해 공공도서 에서는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을 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확 하고 있으며, 특수 환경에 있는 

이용자를 상으로 운 하는 병 도서 , 교도

소도서  등에 한 심과 지원도 확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소극

으로 응하고 있는 도서 이 바로 환자와 보

호자를 한 병원도서 으로 보여진다.

병원도서 은 2006년 ｢도서 법｣ 개정과 함

께 공공도서  범주 안에 포함되었음에도, 

재까지 련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으며, 공공도서   유일하게 도서 통

계시스템과 연감에서 제외되어 있어, 병원도서

에 한 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을 기반으로 제2차 도서 발 종

합계획에서는 ‘환자  보호자를 한 병원도

서 서비스 강화’ 과제 내에 병원도서  통계

자료 조사라는 과제가 도출되기도 하 으나(도

서 정보정책 원회 2014), 추진된 성과는 거

의 없다(문화체육 부 2018a). 그러나 2019

년에 발표한 3차 도서 발 종합계획에서 병원

도서 과 련한 정책이 도출되었으며, 최근 

병원도서 과 련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신 지, 노 희 2018; 신 지, 노 희 2019; 

이혜  2018; 이혜  2019), 재단  기업에서 

지원  후원하여 운 하는 환자  보호자를 

한 도서 이 2000년부터 시작하여 재까지 

지속 으로 매년 설립되고 있는 에서 병원도

서 에 한 심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병원도서 은 ｢도서 법｣에 의료기 에 입

원 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하는 도서

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모든 연령의 환자를 

상으로 그들의 치료․교육․오락을 하여 건

강 정보자료와 함께 독서 자료, 여가오락 자료

를 제공해야 한다(이혜  2018). 이를 해서

는 병원도서 에 한 황조사, 법  기  제

정, 가이드라인 개발에 한 제도  지원과 정

책  심이 요구되며,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

기 한 병원도서  통계지표 개발도 우선 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이는 재 

운 되고 있는 병원도서 이 몇 개인지, 실제

으로 어떻게 운 되고 있는지, 장서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 수, 시설 규모 등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며, 련된 조사나 연

구도 없기 때문이다. 도서 통계의 목 은 내

부 으로는 도서  업무를 악하고 평가하기 

한 것이며, 정책개발기 이나 정책당국에서

는 정책결정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한 

것이다. 병원도서 은 향후 다양한 환자의 욕

구에 부응하는 자료를 수집․제공하여 치유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 교육 로

그램을 개발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그러므로 통계조

사를 통해 병원도서 에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

게 수집, 작성, 공표할 수 있어야 하며, 환자  

보호자를 포함한 국민의 문화생활 증진과 더불

어 문화  활동을 고양시킴으로써 선진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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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병원도서 과 련한 

데이터를 객 이고 체계 으로 수집할 수 있도

록 병원도서  통계지표를 개발하는데 있다. 제

안될 병원도서  통계지표는 향후 장의 업무개

선이나 미래 서비스 개발을 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내용  방법론

본 연구는 병원도서  통계지표를 개발하기 

해 수행되었다. 이에 병원도서 에 한 객

이고 체계 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해 다

음의 연구내용을 수행하 다. 

첫째, 병원도서 과 도서  통계지표에 한 

연구를 반 으로 조사․분석하 다. 특히 타 

종 도서 의 통계지표 개발  개선에 한 

연구를 면 히 분석하여 통계지표 도출 차, 

련 법, 법령, 기  등을 참조하 다.

둘째, 병원도서  통계지표 안 개발을 

해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1단계, 우리나라 ｢도서 법｣, ｢도서 법시

행령｣, ｢도서 시행규칙｣, ｢학교도서 진

흥법｣, ｢독서문화진흥법｣ 등에 나타난 통

계지표 련 항목을 조사하여 장서, 인력,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각 법

률의 조항을 분석하여 통계지표로 반 할 

수 있는 항목을 추출하여 향후 통계지표

의 활용가능성을 타진하 다. 

∙2단계, 한국도서 기 (한국도서 회 2013)

의 병원도서  기 을 분석하여 병원도서

 통계지표에 반 할 수 있는 항목을 추

출하 다.

∙3단계, 기존에 제시된 병원도서  련 통

계조사 항목  지침을 조사․분석하 다. 

이는 2008년 문화체육 부 제도개선

에 배포한 국가도서 통계시스템 종별 

통계항목 에 제시된 항목과 2012년 국 

도서  통계 조사 지표 개선 연구 에서 최

소한의 지표 작성을 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병원도서  통계항목, 2018년 

국 도서  통계 지표 의 공공도서  통계

항목을 분석하 다.

∙4단계, IFLA에서 제시한 병원 환자  장

기요양․치료시설의 노인, 장애인을 한 

도서 서비스 지침(Guidelines for libraries 

serving hospital patients and the elderly 

and disabled in long-term care facilities)

과 국제도서 통계(Global Library Sta- 

tistics)  항목을 조사하 다. 국외 통계지

표를 분석하여 반 하는 이유는 통계지표

의 미래지향 인 설계 방향을 제안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함이다. 

셋째, 이러한 4단계의 과정을 거쳐 국내에 

합한 병원도서  통계지표 안을 개발하 다. 

개발한 안을 기반으로 문가  장 사서와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장 

사서  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이유는 통계조사

를 해 사용될 지표의 성공 여부는 결국 장

에서의 활용 정도에 달려 있을 것으로 단하

기 때문이며, 더불어 장상황을 기반으로 병원

도서  특성을 반 한 지표에 한 의견을 수렴

하기 해서이다. 이에 의견 수렴을 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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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선정  진행 차는 다음과 같다.

∙ 문가 선정  진행 차는 다음과 같다: 

  먼  문가의 경우, 기존에 도서  통계

지표 개발에 한 연구  로젝트를 진

행한 4명을 선정하 다. 문가에게 직  

화하여 해당 연구내용  설문 목 을 

설명 드린 후 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회신 받았다. 

∙병원도서  장 사서  직원 선정, 그리

고 의견수렴 진행 차는 다음과 같다:

 1) 병원도서  리스트를 구축하 다. 재 

반 인 병원도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

는 별도의 자료가 없는 계로, 본 연구에

서는 ‘병원도서 ’, ‘환자도서 ’, ‘병원환

자도서 ’ 등의 련어를 심으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 다. 인터넷 검색 결과, 병

원 련 신문이나 병원 홍보기사, 지원․

후원하는 기업 웹 문서, 련 블로그 등을 

통해서 병원도서  리스트를 구축할 수 있

었다. 리스트 구축 기간은 6월 11일부터 

~ 7월 5일까지 약 4주간 진행하 다. 그 

결과 1차 으로 구축된 병원도서 은 73

개이다. 

 2) 조사한 73개의 병원도서 의 운  여부

를 확인하 다. 조사한 부분의 병원도

서 들은 모기 에서 주체 으로 설립한 

유형보다 기업  재단 등의 후원으로 설

립된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지원이 

끝나게 되면 병원도서 을 유지가 어려

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재 운 하지 않

는 도서 이 있을 수 있다는 을 가정하

다. 이에 조사한 각 병원도서 에 연락

을 하여 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

한 73개 도서   도서 이 아  없어진 

곳, 화 확인이 되지 않는 곳, 연락이 안

되는 곳 18곳을 제외하고 운  인 도서

은 55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55개의 도

서 도 부분 문고 수 으로 명칭만 도

서 이지 휴게공간 내에 서가배치, 타 부

서 공간 내 서가 배치, 병원 공간 내 여분 

공간에 서가배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단계 진행사항 진행일

문가

문가 선정
∙통계지표 개발과 련한 연구  로젝트를 
진행한 문가 선정

∙4명의 문가 선정
2019.08.04. - 2019.08.05.

설문지 발송  회신
∙메일로 설문지 발송
∙4명 모두 회신 완료

2019.08.06. - 2019.08.12.

장
사서  직원

병원도서  리스트 구축
∙병원도서 , 환자도서 , 병원환자도서  등의 

련어를 심으로 인터넷 조사 실시
∙이를 통해 73개의 병원도서  리스트 구축

2019.06.11. - 2019.07.05.
(약 4주)

병원도서  운  여부 확인 
 설문지 요청

∙각 도서 에 모두 화하여 확인
  - 운 인 도서 : 55개
∙사서  담당업무 직원이 있는 도서   수락한 
도서  8곳에 설문 배포

2019.07.09. - 2019.08.09.
(약 5주)

설문지 회신 ∙배포한 8개  6개 회신

<표 1> 설문 상 선정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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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서는 물론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

가 있는 곳도 드물었으며, 자원 사자가 

사하여 유지하고 있는 정도 다.

 3) 이에 장 사서  담당자 의견 수렴을 

해 운  인 55개 도서 에 모두 화

를 하 으나, 재 도서 을 리하고 있

는 부서  담당자가 부분 없어서 설문

이 어렵다고 응답 받았다. 그  사회사

업 , 총무 , 홍보  등 도서  운 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도서  8곳에 설문지

를 메일로 배포하 으며, 그  6곳에서 

회신되었다. 회신한 6명은 병원도서 의 

황을 가장 잘 악할 수 있는 장 

문가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이를 기반으로 수정  검토 작업을 거

쳐 최종 병원도서  통계지표를 제안하 다.

3. 국내외 통계지표 분석

통계지표(statistical indicator)는 특정 시간

이나 장소, 그리고 기타 특정 사항에 한 통계 

데이터를 표 할 수 있도록 지정된 데이터 요소

로 정의된다. 도서  통계지표는 국내 모든 

종의 시설규모, 자료, 직원, 운 산, 이용 황 

등과 같이 도서  운 실태  황 등을 확인

하고, 도서 과 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도서  통계는 1955년부터 한국도서

통계 로 2003년까지 매년 발행되었으며, 2004년 

이후로는 한국도서 연감 으로, 2008년부터는 

웹 기반으로 국가도서 통계시스템 의 데이터

베이스로 축 ․ 리되고 있다. 재 우리나라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의 통계지표들은 ISO 2789

에 기반한 것으로 도서 평가 는 도서 운  

정책수립을 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조 양, 김홍렬 2012).

본 연구에서는 재 병원도서 이 공공도서

 범주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

게 통계지표와 평가지표가 부재한 실태를 개선

하기 해, 가장 먼  병원도서  통계지표를 개

발하고자 한다. 이에 국내외 병원도서  련 통

계지표를 분석함으로써, 병원도서  통계지표 

항목의 도출 근거를 찾고자 하 다.

3.1 련 법, 법령  기 에 나타난 련 항목 

분석

본 연구는 병원도서  황 악에 용이한 통

계지표 항목을 도출하기 해 도서  련 법과 

기 을 분석하 다. ｢도서 법｣, ｢도서 법 시

행령｣, ｢도서 법 시행규칙｣, ｢학교도서 진흥

법｣ 등 각종 법률과 한국도서 기 (2013) 을 

상으로 통계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련 항목

을 심으로 조사․분석하 다. 

3.1.1 병원도서  련 법, 법령 분석

｢도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병원도서 에 

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 ｢도서

  독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통령령 18312)에서는 ‘의료기 에 입원 인 

자’를 ‘특수도서  이용자’로 분류하여 명시되어 

있으나, 병원도서 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

았다. 이후 2006년에 ｢도서 법｣이 개정되면서, 

병원도서 은 의료기 에 입원 인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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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하는 도서 으로 정의되면서 공공도서 에 포

함되었다. 그러나 병원도서 이 공공도서  범

주에 포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 법 

시행령｣에 병원도서 의 시설  도서 자료의 

기 , 사서직원 배치기 에 한 내용은 명시되

어 있지 않았다. 한 도서  련 법을 반

으로 분석한 결과, ｢도서 법｣, ｢도서 법 시행

령｣에는 국립도서   공공도서 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을 심으로 제시되어 있어 병원

도서  통계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항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를 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병원도서

에 한 인식과 기업에서 기부 공헌의 상으

로 병원도서 을 지원하는 인식이  확산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 에서 

병원도서 에 한 시설, 자료, 사서직원 배치 

기 에 한 ｢도서 법 시행령｣ 개정과 국내 병

원도서  황․실태 악을 통한 통계 조사가 

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1.2 한국도서 기 (2013)에서의 련 

항목 분석

한국도서 기 은 병원(환자)도서 1)에 

한 기 을 조직, 인 자원, 자료, 시설, 산, 이

용자 서비스 등 6개의 역으로 구분하여 제시

하고 있다. 각 역별로 제시된 기 을 기반으

로 통계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

면 <표 2>와 같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도서 법｣, ｢도서 법 시

행령｣ 등 법  기 에서는 병원도서 과 련한 

기 이 없어 병원도서  통계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한국

도서 기 은 병원도서 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

의 기 들이 반 으로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

어 통계지표 설정 시 항목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3.2 기존에 제시된 병원도서  련 통계지표 

분석

재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

는 도서  통계는 국립도서 , 공공도서 (공공

도서  일반, 어린이도서 , 작은도서 , 장애인

도서 , 병 도서 , 교도소도서 ), 학교도서

, 학도서 , 문도서 이다. 병원도서 은 

재 국가도서 통계시스템 제공데이터 범 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018년 국 도서  통

계 지표 에도 병원도서  통계지표는 없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문화체육 부 2018b). 그러

나 병원도서  통계지표가 지 까지 아  없었

던 것은 아니다. 2008년 웹 기반 국가도서 통

계시스템으로 처음 통계 입력 당시, 문화체육

부 제도개선 (2008)에서 배포한 국가도

서 통계시스템 종별 통계 항목 에는 병원

도서  련 평가지표가 있었다. 다만 실제로 

조사되거나 련 통계 황은 시스템  해당

연도 연감에서도 확인 할 수 없었다. 한 2012

년 수행된 국 도서  통계 조사 지표 개선 연

구 에서는 병원도서  통계 조사를 한 최소한

의 지표 작성을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 다. 

이에 이 2개의 통계지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도서 기 (2013)에서는 병원도서 을 병원(환자)도서 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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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한국도서 기  내용 기  기반 통계지표 도출

조직

도서 운 원회(도서 장, 사서, 병원 계자, 외부 문가 등)를 조직․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서 운 원회 조직  
운  여부

도서 장, 사서, 병원 계자, 외부 문가, 기타로 구성되는 장서개발 원회를 구성하여 
장서개발( 리)정책을 성문화하여야 한다.

✓장서개발 원회 구성 여부
✓장서개발( 리)정책 성문화 

여부

인
자원

환자에 한 이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2  정사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무경력
✓사서자격증

사서직원은 2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로, 사서보조원은 환자  도서  서비스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사서직원 황
✓사서보조원 황

직원 수는 병원 규모를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

구분 장 사서 사서보조

기본인력 1명* 1명 1명

*병상 1,000개 미만 시 사서업무 겸직

✓직원 수 황
✓모기  병원의 병상 수

직원에게 지속 인 재교육 는 계속교육을 제공하기 하여 사회  환경  과학기술의 
변화를 시에 수용하여야 한다.

✓직원 재교육 계속교육 제공 
황

자원 사자를 극 활용하여 효율 이고 효과 인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원 사자 황

자료

이용자의 요구수 에 부합하는 자료를 심으로 장서를 구성하되, 취약계층(환자, 장애인, 
노인 등)을 한 체자료도 구비해야 한다.

✓ 체자료(큰 자도서, 테이 , 
CD, 자 등) 황

환자의 여가활용을 지원하기 하여 수집하는 독서자료와 보건정보는 인쇄형  비인쇄형
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쇄자료 황
✓ 자자료 황

사 상인구

(병상수)

300

미만

300-500 

미만

500-1,000 

미만

1,000-1,500 

미만

1,500 

이상

도서

(병상당)

기본장서(권) 8 7 6 5 5

연간 증가책수(권) 0.5 0.5 0.5 0.5 0.5

연속간행물 기본장서(종) 30 30 30 35 65

✓기본장서 황
✓연간 증가책 수
✓연속간행물 황

시설

병원(환자)도서 의 최소 면 기

병상수

(서비스 상)

100-300

미만

300-500 

미만

500-1,000 

미만

1,000-1,500 

미만

1,500 

이상

면 66 99 132 165 198

✓도서  면

공간은 자료공간, 이용자공간, 직원공간, 공유공간으로 나 어 계획하여야 한다.
✓공간요소별 면  비율

(자료, 이용자, 직원, 공유)

산이 허용하는 범  내에서 직원  이용자의 요구를 반 하여 각종 비품( 화, 복사기, 
팩스기, 북카트, 등받이 없는 의자, 보조장치, 오디오북 재생기, 독서기기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비품구비 여부

산

산은 인건비, 자료구입비, 기타 운 비로 구성해야 한다.
✓항목별 산 비율
 - 인건비, 자료구입비, 기타 

운 비 

외부자  확보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민간 기부 을 확보하기 한 후원활동도 극 
개하여야 한다

✓민간기부  황

이용자
서비스

출․
열람서비스

출․열람서비스 정책을 성문화하고 이용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출․열람서비스 정책 성문화 

여부

방문 이용자를 한 개인 출뿐만 아니라 병상(병실)으로 출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하여야 한다.

✓ 출유형별(방문, 배달) 
출자 수  출 권수

참고․
정보서비스

참고․정보서비스와 련한 모든 기록과 데이터를 잘 리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한 기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참고정보서비스 의뢰건수
✓참고정보서비스 처리건수

교육․문화․
복지 로그램 

서비스

이용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지도, 독서지도  상담, 정보활용교
육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용지도 건수
✓독서지도  상담 건수
✓정보활용교육 건수

<표 2> 한국도서 기  내 병원(환자)도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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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2008년 병원도서  통계지표 항목은 

병원도서 의 특성이 거의 반 되지 않았다. 26

개의 항목  운 로그램 항목에서만 소항목

이 환자 상독서 사, 환자 상문화강좌로 구

분되어 있어 병원도서  특성이 반 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2012년 통계지표에서는 ‘母

기 의 성격’ 항목으로 병원 유형을 기입하는 

, 병상수 항목, 지원인력 항목에서 병원 직원, 

환자  보호자의 인원 수를 기입하는 , 이용 

 출 황 항목에서 도서  방문, 병실이동

문고, 책배달 별로 방문자, 출자 수, 출 권

수를 기입하는  등에서 병원도서 의 특성

이 다수의 항목 구성에 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인 자원 역의 경우, 2008년에는 

장과 직원으로 항목이 구성되었다면, 2012년에

는 장에 한 항목이 삭제되고 직원과 지원인

력으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 항목이 

삭제된 이유를 추측해보면 재 병원도서  

부분이 자체 으로 운 되기 보다는 타 기 의 

지원으로 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장의 배치가 어려운 상황을 반 한 것으로 보인

다. 이에 2012년에는 2008년의 ‘직원구성 황’ 

항목 내 소항목으로 구분되었던 임과 자원

사를 각각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세부 으로 직

원은 장, 사서, 기타로, 지원인력은 병원 직원, 

환자 보호자, 일반 자원 사자로 구분 한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이용  이용자 역의 경우, 2012년 지

표에서는 ‘이용  출 황’ 항목으로 이용자

수와 출자수, 출권수을 구분하고, 출자수

와 출권수의 경우 병원도서 의 특성이 반

되어 도서  방문, 병실이동문고, 책배달로 구

분하여 항목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반

면, 로그램의 경우 2008년 지표는 환자 상 

독서 사와 문화강좌로 구분한 반면, 2012년에

는 정기 강좌 수와 1회성 로그램으로 구분되

었다. 이는 향후 지표 개발 시, 환자 상 독서 

 로그램을 정기 강좌와 1회성 로그램을 

구분하여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2008년과 2012년의 통계지표를 기반

으로 본 연구의 통계지표로 활용한 가능한 항목

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3.3 국외 지표 분석

3.3.1 병원 환자  장기요양․치료시설의 노

인, 장애인을 한 도서 서비스 지침 

(IFLA 2000)

IFLA에서 2000년에 병원 환자  장기요

양․치료시설의 노인, 장애인을 한 도서 서비

스 지침(Guidelines for libraries serving hospital 

patients and the elderly and disabled in long- 

term care facilities) 을 제시하 다. 본 가이

드라인은 도입, 근거, 역사, 원회, 권고사항, 

가이드라인의 규정요인, 자원 사자, 홍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서문이나 도입을 통해 병원도

서 의 당 성 등을 제시한 후 환자를 한 도

서 에 필요한 요소들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총 11가지의 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그  병원도서  통계지표

로 활용될 수 있는 역인 조직, 시설, 직원, 

산, 장서, 로그램  서비스를 심으로 조

사․분석하 다. 그  국내 병원도서  통계

지표로 활용한 가능한 항목을 도출해 보면 다

음과 같다(<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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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항목 소항목 2008 2012
활용 가능한 

항목

도서
기본
정보

도서 명 ㅇ ㅇ ㅇ

설립주체 ㅇ ㅇ ㅇ

母기 의 성격(상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료기 , 기타)* ㅇ ㅇ

주소 ㅇ ㅇ ㅇ

개 년도 ㅇ ㅇ ㅇ

화번호  FAX ㅇ ㅇ ㅇ

홈페이지 주소 ㅇ ㅇ

병상 수(모기  병원의 병상 수) 　 ㅇ ㅇ

분류  편목 규칙 분류 체계, 목록 규칙, 자 기호 ㅇ ㅇ ㅇ

도서 리 로그램 보유 ㅇ ㅇ

비고(유사명칭 는 이 사용 명칭 등 기재) ㅇ ㅇ

소장
자료

도서  자료 황 도서자료(인쇄), 비도서, 자자료, 연속간행물(인쇄) ㅇ ㅇ ㅇ

도서자료(인쇄) 수 주제별 구분(000~999) ㅇ ㅇ

연간 증가자료 수 연간 증가 권수, 연간 제  권수 ㅇ ㅇ ㅇ

시설

설비

면 (㎡) ㅇ ㅇ ㅇ

좌석수 총 좌석 수 ㅇ ㅇ ㅇ

다목 실(㎡) ㅇ 　 -

설비 업무용 컴퓨터 수, 이용자용 컴퓨터 수 ㅇ ㅇ ㅇ

인
자원

장 사서자격증 보유 유무, 직 , 성명 ㅇ ㅇ

직원
직원구성 황( 임, 자원 사, 기타) ㅇ ㅇ

사서자격증 보유 유무 ㅇ ㅇ

직원구성 황( 장, 사서, 기타) ㅇ ㅇ

지원인력(병원 직원, 환자 보호자, 일반 자원 사자, 기타) ㅇ ㅇ

산

결산

산지출내역 인건비, 자료구입비, 시설유지비, 일반 리비 ㅇ ㅇ

산수입내역 후원 , 자부담(운 자 자체부담) ㅇ ㅇ

과년도 도서  결산액 인건비, 자료구입비, 기타 운 비 ㅇ ㅇ

차년도 도서  결산액 인건비, 자료구입비, 기타 운 비 ㅇ ㅇ

이용

이용자

개 일수
개 시간

개  일수, 주당 평균 개 시간, 휴 일 ㅇ ㅇ

연간 개  일수, 개  시간 ㅇ ㅇ

회원등록자수
도서 방문자수

회원등록자수, 도서 방문자수 ㅇ ㅇ

출자수
내열람(열람자 수, 열람자 책수), 외 출( 출자 

수, 출 권수), 상호 차(의뢰, 제공)
ㅇ ㅇ

이용  출 황

열람이용자수(도서  방문자 수, 병실 이동문고 방문 
병실 수)

ㅇ ㅇ

출자수(도서  방문, 병실이동문고, 책배달) ㅇ ㅇ

출권수(도서  방문, 병실이동문고, 책배달) ㅇ ㅇ

운 로그램
환자 상독서 사(실시여부, 참가자 수)
환자 상문화강좌(실시여부, 참가자 수)

ㅇ ㅇ

로그램 정기 강좌 수, 1회성 로그램(실시횟수, 참가자수) ㅇ ㅇ

정보
서비스

도서 리 로그램보유 도서 리 로그램 ㅇ
(기본
정보로)

-

정보화 교육장 정보화교육장 좌석수 ㅇ -

계 26 23 35

출처: 문화체육 부 제도개선 (2008); 문화체육 부(2013)
*항목 내 록색 구분: 병원도서  특성이 반 된 문항 표시

<표 3> 국내 병원도서  련 통계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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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가이드라인 내용 기  기반 통계지표 도출

조직

독립된

도서

모기 에서 자체 으로 설립한 도서

모기 과 외부기 (지역 공공도서  등) 지원 도서

지역 공공도서 의 하나로 설립된 도서

타 기 (재단, 기업 등)에 의해 설립된 도서

✓ 병원도서  설립 유형

도서

서비스

장 도서 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지역 공공 도서 (일부 

국가에서는 지역 도서  는 국가도서 일 수 있음)과 함께 

환자에게 다양한 도서  자료와 서비스를 정기 으로 제공해

야 한다.

✓ 타 도서 과의 연계 여부

  (지역 공공도서 , 국가  표도서

 등)

✓ 외부 기 과의 력 여부

시설

치
근성을 높이기 해 병원 입구 앙에 치( 앙이 아닐 

경우 도서 의 치를 알릴 수 있는 표지  제공)
✓ 도서  치

장비

화, 복사기, 팩스, PC, TV, 하드웨어 등

북카트는 경량의 용량 카트, 용량 카트, 동식 북카트

장애인 보조장치

✓ 장비 보유 황

직원

규모  유형

직원 규모와 구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1) 모기 의 규모

와 유형, 2) 도서 이나 도서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상

되는 인원  종류, 3) 이용 가능한 자료, 로그램  서비스가 

있다. 

✓ 모기 의 규모  유형

✓ 서비스 상 인원  종류

✓ 이용 가능한 자료 수

✓ 로그램  서비스 황

도서 이나 도서  서비스의 효과는 훈련된 인원 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음과 같은 직원 범주를 고려해야 

한다.

 - 문 사서 1명 이상, 문사서 1명 이상, 기술 보조자, 

사무직원

✓ 직원 황

 - 문사서, 문사서, 기술보조자, 

사무직원별 황

자원 사자

자원 사자 선발은 병원의 자원 사 부서뿐만 아니라 도서  

련 업무 는 병원서비스를 문으로 하는 지역의 사기  

등을 통해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자원 사자 황

✓ 자원 사자 채용 유형

 - 모기  자원 사부, 보호자, 지역 공

공도서 에서 모집, 지역 내 사자

지
도서 은 모든 직원(유 )  자원 사자 직책에 한 직무

기술서를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

✓ 직원  자원 사자의 직무 기술서 

개발 여부

계속(재)교육과 

훈련

도서  서비스는 지속 으로 변화하므로 직원과 자원 사자

의 계속교육과 훈련은 필수 이다.

✓ 직원과 자원 사자의 계속교육  훈

련 황

산 산 조달 방법: 모기 , 기부 , 타기 과의 력 ✓ 산 조달 유형

장서

구분
병상 300개 

이하
병상 300-500개 

이하
병상 500개 

이상
장기치료기

병상 1개당 8권 7권 6권 8권

✓ 병상 수

장서 수집은 이용자의 필요와 선호도를 심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합한 

자료의 유형, 기증, 제명 등을 다루는 수집개발정책 있어야 한다.
✓ 장서수집개발정책 여부

로그램  

서비스

도서 련 서비스

노인․장애인을 한 북카트 서비스 제공, 화를 통한 환자의 

도서 신청 서비스(그러나 환자가 직  도서 을 방문하도록 

장려)

✓ 도서 련 서비스 황

오락․여가 로

그램
독서토론, 미술 로그램, 화상 , 강연, 음악공연, 시 낭독 등 ✓ 오락․여가 로그램 황

치료 로그램 독서치료 로그램, 음악치료 로그램 등 ✓ 치료서비스 황

연계형 서비스

상호 차 서비스 ✓ 상호 차서비스 황

모기  재활 로그램 서비스 ✓ 모기  연계서비스 황

지역 도서 이나 련 기 에서 제공하는 로그램
✓ 타 도서   유사기  연계 로그램 

제공 여부

참고서비스 건강정보제공을 한 참고서비스 ✓ 참고서비스 황

<표 4> 병원 환자  장기요양․치료시설의 노인, 장애인을 한 도서 서비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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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국제도서 통계항목(Global Library 

Statistics) 분석(IFLA 2012)

IFLA에서 제시한 국제도서 통계는 병원

도서  련 통계지표는 아니지만, 표 인 

성격이 강하므로 통계지표에 반 되어야 할 것

으로 단하여 조사․분석하 다. 국가도서

통계항목은 일반사항을 제외하고 6개의 역인 

근  시설, 장서, 활동  이벤트, 도서  이

용  이용자, 도서  직원, 지출로 구분하 다. 

총 문항은 28문항이며, 이  핵심항목은 9개이

다(<표 5> 참조).

역 국제도서 통계항목 활용 가능한 항목

일반사항

공공도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 의 이름 ㅇ

URL ㅇ

우편 주소 ㅇ

담당자 이름 ㅇ

E-MAIL ㅇ

근  시설

데이터가 용되는 해 ㅇ

총 공공도서  수

좌석 수 ㅇ

개 시간 ㅇ

사용자를 한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는 공공 도서 의 수

온라인 카탈로그가 있는 공공도서 의 수

웹 사이트가 있는 공공 도서 의 수

장서

도서자료 수(인쇄본) ㅇ

자자료 수( 자   신문 구독 수) ㅇ

e-book( 자도서) 수 ㅇ

데이터베이스 수 ㅇ

활동  이벤트
도서 이 주최하거나 공동 주최한 행사 수 ㅇ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수 ㅇ

도서  이용  

이용자

등록된 사용자 수(도서  카드 사용자) ㅇ

출건수 ㅇ

자 컬 션(e-collection) 다운로드 수

도서  방문 횟수 ㅇ

도서  직원

직원 수(인원 수): 시간제 직원, 로젝트 직원, 학생 보조원  자원자 등 ㅇ

여성 직원 수

총 직원 교육 시간 ㅇ

산

총 운  경비 ㅇ

인건비 ㅇ

리터러시  정보에 한 지출 ㅇ

* 란색 항목: 핵심 항목 9개 표시

<표 5> 국제도서 통계항목 기반 병원도서  통계지표에 활용가능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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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종합분석

본 장에서는 병원도서  통계지표 개발을 

해 다양한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통계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고자 하 다. 이

를 해 1) ｢도서 법｣, ｢도서 법시행령｣, ｢도

서 시행규칙｣, ｢학교도서 진흥법｣, ｢독서문화

진흥법｣, 2) 한국도서 기 (한국도서 회 2013)

의 병원도서  기 , 3) 2008년 국가도서 통

계시스템 종별 통계항목 에 제시된 병원도서

 지표 항목, 2012년 국 도서  통계 조사 

지표 개선 연구 에서 최소한의 지표 작성을 

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병원도서  통계항

목, 2018년 국도서  통계 지표 의 공공도서

 통계지표, 4) IFLA에서 제시한 병원 환자  

장기요양․치료시설의 노인, 장애인을 한 도서

서비스 지침 과 국제도서 통계항목  등을 조

사․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를 기반으로 1차 으로 도출한 병원도서

 통계지표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역 항목 소항목
공공
도서
(2018)

문체부
(2008)

문체부
(2012)

한국
도서  
기
(2013)

IFLA
(2000)

국제
도서
통계
(2012)

1차
안

도서
기본
정보

도서 명 ㅇ ㅇ ㅇ ㅇ ㅇ

설립주체 국립, 공립, 법인, 개인, 군병원 ㅇ ㅇ ㅇ
ㅇ

설립 유형 모기  설립, 외부기  설립 ㅇ

母기 의 성격 상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료기 , 기타 ㅇ ㅇ ㅇ

병상 수 　 ㅇ ㅇ ㅇ ㅇ

운 방식 직 , 탁, 기타 ㅇ -

주소 ㅇ ㅇ ㅇ ㅇ ㅇ

개 년도 ㅇ ㅇ ㅇ ㅇ

화번호  FAX ㅇ ㅇ ㅇ ㅇ

홈페이지 주소 ㅇ ㅇ ㅇ ㅇ

담당자 이름 ㅇ -

E-MAIL ㅇ ㅇ

분류  편목 규칙 분류 체계, 목록 규칙, 자 기호 ㅇ ㅇ ㅇ ㅇ

도서  구성 본 /분  유무, 본 /분  수, 본 명/분 명 ㅇ -

도서  서비스 지원기  황
이동도서  수/이용자 수
작은도서  수/지원 로그램 수

ㅇ -

도서 리 로그램 보유 ㅇ ㅇ

데이터 용되는 해 ㅇ -

비고 ㅇ ㅇ

소장
자료

도서  자료 황
도서자료(인쇄), 비도서, 자자료, 연속간행물 
(인쇄), 향토자료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체자료 황 큰 자도서, CD, 자 등 ㅇ

주제별 도서자료(인쇄) 수 주제별 구분(000~999) ㅇ ㅇ

연간 증가  제 자료 수 연간 증가 권수, 연간 제  권수 ㅇ ㅇ ㅇ ㅇ ㅇ

장서개발( 리)정책 성문화 여부 ㅇ ㅇ ㅇ

시설

설비

도서  면 (㎡) ㅇ ㅇ ㅇ ㅇ ㅇ

병원 내 도서  치 ㅇ ㅇ

공간요소별 면  비율 자료, 이용자, 직원, 공유공간 ㅇ ㅇ

<표 6> 도출된 병원도서  통계지표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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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항목 소항목
공공
도서
(2018)

문체부
(2008)

문체부
(2012)

한국
도서  
기
(2013)

IFLA
(2000)

국제
도서
통계
(2012)

1차
안

시설

설비

좌석수 ㅇ ㅇ ㅇ ㅇ ㅇ

다목 실(㎡) ㅇ -

설비  시스템 구축
업무용  이용자용 컴퓨터 수, 무선인터넷 설치 
유무, 시스템 구축 황(바코드, RFID 등), 무인자
동 출/반납기, 모바일도서  서비스 유무

ㅇ ㅇ ㅇ ㅇ

그 외 비품 보유 황 복사기, 보조장치, 독서기기 등 ㅇ ㅇ ㅇ

조직 

인
자원

도서 운 원회 조직  운  여부 ㅇ ㅇ

장서개발 원회 구성 여부 ㅇ ㅇ

장 련 황 사서자격증 보유 유무, 직 , 성명 ㅇ ㅇ ㅇ

직원구성 황 (유 인력) 장, 사서, 사서보조원, 기타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사서자격증 보유 유무 자격증별 명수 기입 ㅇ ㅇ ㅇ ㅇ

근무경력 범  제시해서 명수 기입하게 ㅇ ㅇ

지원인력/자원 사자

황(병원직원, 환자 보호자, 지역 사활동가, 
기타)

ㅇ ㅇ ㅇ ㅇ ㅇ

채용 유형 ㅇ ㅇ

직원교육
총 직원 교육 시간 ㅇ

ㅇ
재교육 계속교육 제공 황 ㅇ ㅇ ㅇ

직원  자원 사자 직무기술서 개발 
여부

ㅇ ㅇ

산

결산

산지출내역
인건비, 자료구입비, 시설유지비, 일반 리비, 기타
운 비

ㅇ ㅇ ㅇ

산수입내역 후원 , 자부담(운 자 자체부담) ㅇ ㅇ
ㅇ

민간기부  황 ㅇ

항목별 산 비율 인건비, 자료구입비, 기타 운 비 ㅇ ㅇ

과년도 도서  결산액 인건비, 자료구입비, 기타 운 비 ㅇ ㅇ -

차년도 도서  결산액 인건비, 자료구입비, 기타 운 비 ㅇ ㅇ ㅇ

이용

이용자

개 일수  개 시간
개  일수, 주당 평균 개 시간, 휴 일 ㅇ ㅇ

ㅇ
개  시간 ㅇ ㅇ ㅇ

회원등록자  도서 방문자 수 회원등록자수, 도서 방문자수 ㅇ ㅇ ㅇ

사 상지역  사 상자 수 ㅇ -

열람  출

출․열람서비스 정책 성문화 여부 ㅇ ㅇ

내 열람자 수 ㅇ ㅇ ㅇ

내 열람책 수 ㅇ ㅇ ㅇ

출자수 ㅇ ㅇ ㅇ ㅇ ㅇ

출권수 ㅇ ㅇ ㅇ ㅇ ㅇ

서비스 

로
그램

도서   타기  연계 연계 여부 ㅇ ㅇ

연계형 서비스
상호 차 서비스, 모기  재활 로그램 서비스, 지
역 도서 이나 련 기 에서 제공하는 로그램, 
기타

ㅇ ㅇ ㅇ ㅇ

도서 련 서비스 북카트 서비스, 화 도서 신청 서비스 등 ㅇ ㅇ

참고․정보서비스
참고정보서비스(의뢰/처리 건수),
홈페이지 속건수, 모바일건수

ㅇ ㅇ ㅇ

로그램 운  황
정기 강좌 수, 1회성 로그램(실시횟수, 참가자수) 
황

ㅇ ㅇ ㅇ

ㅇ교육․문화․복지 로그램 서비스 
(여가/오락)

독서토론, 미술 로그램, 화상 , 강연, 음악공연, 
시 낭독 등

ㅇ ㅇ

치료 로그램 독서치료 로그램, 음악치료 로그램 등 ㅇ

이용자교육 교육건수, 시간, 참가자 수 ㅇ ㅇ

도서  동아리 독서, 학습, 기타 등 동아리 수  참가자 수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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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항목 소항목

도서

기본

정보

(12개)

도서 명

설립주체 국립, 공립, 법인, 개인, 군병원

母기 의 성격 상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료기 , 기타

주소

개 년도

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E-MAIL

병상 수

분류  편목 규칙 분류 체계, 목록 규칙, 자 기호

도서 리 로그램 보유

비고

소장

자료

(4개)

도서  자료 황 도서자료(인쇄), 비도서, 자자료, 연속간행물(인쇄), 체자료

주제별 장서 황
주제별(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술, 언어, 문학, 역사) 

황

연간 증가  제 자료 수 연간 증가 권수, 연간 제  권수

장서개발( 리)정책 성문화 여부

시설

설비

(6개)

도서  면 (㎡)

병원 내 도서  치

공간요소별 면  비율 자료공간, 이용자공간, 직원공간, 공유공간

좌석수 총 좌석수, 어린이 열람석, 노인  장애인 좌석 수

설비  시스템 구축
이용자용 컴퓨터 수, 무선인터넷 설치 유무, 시스템 구축 황, 무인자동 출/반납

기, 모바일도서  서비스 유무

그 외 비품보유 황 복사기, 보조장치, 독서기기 등

조직 

인

자원

(9개)

도서 운 원회 조직  운  여부

장서개발 원회 구성 여부

장 련 황 사서자격증 보유 유무, 직 , 성명

직원구성 황 (유 인력) 장, 사서, 사서보조원, 기타

사서자격증 보유 유무

근무경력

지원인력/자원 사자 황(병원직원, 환자 보호자, 지역 사활동가, 기타), 채용 유형

직원교육 문교육/일반교육별 건수, 시간, 참가자 수

직원  자원 사자 직무기술서 개발 여부

산 

결산

(3개)

산지출내역 인건비, 자료구입비, 기타 운 비

산수입내역 후원 , 자부담(운 자 자체부담)

차년도 도서  결산액 인건비, 자료구입비, 기타 운 비

이용

이용자

(3개)

개 일수  개 시간 개  일수, 주당 평균 개 시간, 개  시간, 휴 일

회원등록자  도서 방문자 수

열람  출
출․열람서비스 정책 성문화 여부, 내 열람자 수, 내 열람책수, 출자수, 

출권수

서비스 

로

그램

(7개)

도서   타기  연계

연계형 서비스
상호 차 서비스, 모기  재활 로그램 서비스, 지역 도서 이나 련 기 에서 

제공하는 로그램, 기타

도서 련 서비스 북카트 서비스, 화 도서 신청 서비스 등

참고․정보서비스 참고정보서비스(의뢰/처리 건수), 홈페이지 속건수, 모바일건수

로그램 운  황 유형별(독서, 문화, 치료 등) 실시 횟수  참가자 수

이용자교육 교육건수, 시간, 참가자 수

도서  동아리 독서, 학습, 기타 등 동아리 수  참가자 수

<표 7> 1차 병원도서  통계지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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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지표 항목 합도 분석 결과

최종 통계지표 항목 도출에 앞서 1차로 도출

한 지표의 합도를 악하기 해 도서  통

계지표와 련 문가과 재 병원도서  담당

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

사를 기반으로 1) 평균 3  이하의 항목은 삭제 

고려 상으로 분류하 으며, 2) 기타 의견 반

, 3)  병원도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 

통계지표를 도출하 다. 

4.1 도서  기본 정보 역 항목의 합도

도서  기본 정보는 병원도서 의 기본 인 

정보를 조사하는 항목으로, 1차로 12개의 항목

을 도출하 다. 항목에 한 합도를 분석한 

결과, 비고 항목을 제외한 11개의 항목이 모두 

평균 3  이상으로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

고 항목의 경우 유사명칭, 이 사용 명칭 등을 

기재하는 항목인데(문화체육 부 제도개선  

2008), 합도가 2.60으로 낮은 , 기타 의견으

로 비고 항목의 필요성 여부와 재검토에 한 

내용이 제기되어 삭제하 다.

기타의견을 살펴보면 첫째, 母기 의 성격 

항목의 명칭을 명확하게 ‘병원 유형’으로 변경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재 

국 도서  통계 지표(문화체육 부 2018)

의 타 종 지표를 참고한 결과, 모기 을 가지

고 있는 학도서 , 문도서 의 통계지표에

서 모기 의 유형을 ‘母기 의 성격’ 항목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이에 향후 타 종과의 통계지표 통일성을 

고려하여, 항목 명칭을 그 로 유지하 다. 둘

째, 설립주체 항목은 모기 인 병원의 설립유형

으로 조사하는 항목으로 母기 의 성격 항목 내 

소항목으로 이동하는 것이 합할 것 같다는 의

견이 나타났으며, 이를 반 하여 ‘설립유형’으로 

명칭을 수정하여 이동하 다. 셋째, 병원도서  

지원 여부와 련한 항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이는 재 병원도서  설립이 모기

에서 자발 으로 이루어지기 보다 타 기업  

재단 등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도서 의 상황과 

기타의견을 반 하여 ‘지원 여부’ 항목을 추가

하 다. 넷째, 도서 리 로그램 보유 항목의 

경우 ‘시설  설비 - 설비  시스템 구축’으로 

이동하는 것이 합하다는 의견이 나타나 이를 

반 하여 항목을 이동하 다. 

그 결과, 1차로 도출된 12개의 항목에서 1개

의 항목 삭제, 1개의 항목은 시설  설비 역

으로 이동, 1개의 항목은 소항목으로 이동, 1개

의 항목 추가로 총 10개의 항목을 선정하 다

(<표 8> 참조). 

4.2 소장자료 역 항목의 합도

병원도서 의 소장자료 황을 악하기 

해 1차로 도출된 항목은 총 4개이며, 항목별로 

합도를 분석한 결과, 장서개발( 리) 정책 

성문화 여부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3.50 이상으

로 나타났다. 장서개발( 리)정책 성문화 여부 

항목은 통계지표가 아닌 평가지표 항목에 합

하다는 의견과 합도가 2.80으로 낮게 나타난 

을 반 하여 항목에서 삭제하 다. 

기타의견을 살펴보면 첫째, 주제별 도서자료 

황과 더불어 건강 련 도서 황도 별도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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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소항목 M Std 지표선정 여부

도서 명 4.40 0.966 합

설립주체 4.20 0.919 소항목으로 이동

母기 의 성격 4.00 0.816 합

주소 4.00 1.054 합

개 년도 4.40 0.699 합

화번호  FAX 4.00 0.816 합

홈페이지 주소 4.20 0.919 합

E-MAIL 4.00 0.816 합

병상 수 3.40 0.699 합

분류  편목 규칙

분류 체계 3.60 1.075 합

목록 규칙 3.60 1.075 합

자 기호 3.60 1.075 합

도서 리 로그램 보유 4.40 0.699 역 이동

비고(유사명칭, 이 명칭 등 기재) 2.60 1.075 지표삭제

＋

기타의견 반 여부

母기 의 성격 항목의 명칭 변경 고려 미반

설립주체 항목은 모기 의 병원의 설립유형으로 母기 의 성격 내 소항목으로 이동 필요 반

병원도서  지원에 한 항목 추가 필요 반

도서 리 로그램 보유 항목은 ‘시설  설비 - 설비  시스템 구축’의 소항목으로 이동 반

비고 항목 재검토 필요 반

<표 8> 도서  기본 정보 역의 통계항목 합도

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병원도서

은 환자와 보호자의 여가, 문화생활 등을 해 

도서를 제공하지만 병원도서 의 이용자 특성을 

반 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환자 

 보호자들이 건강, 질병 등에 한 정보를 얻

고자 할 때 이를 해소하기 해 병원도서 에서

는 련 도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건

강(의학) 주제별 도서 황 항목을 추가하 다. 

둘째, 자자료와 연간증간 자료 소항목의 세분

화에 한 의견이 나타났다. 이를 반 하여 자

자료의 경우, 자 , 자도서, 웹 데이터베이

스, e-learning 등으로 세분화하여 수집하 으며, 

연간 증가 자료 수 한 구입자료, 기증자료, 이

자료 등으로 세분화하여 수집하 다. 

결과 으로 1차로 도출된 4개의 항목에서 1

개의 항목 삭제, 1개의 항목 추가로, 총 4개의 

지표를 선정하 다(<표 9> 참조). 

4.3 시설  설비 역 항목의 합도

병원도서 의 시설  설비 황을 악하기 

해 1차로 도출된 항목은 총 6개이며, 항목  

소항목별 합도를 분석한 결과, 총 좌석 수  

어린이 열람석 소항목과 그 외 비품보유 황 

항목을 제외하고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합도를 기반으로 총 좌석 수  어린이 열

람석 소항목과, 그 외 비품보유 황 항목은 삭

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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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소항목 M Std 지표선정 여부

도서  자료 황

도서자료 4.60 0.699 합

비도서자료 3.80 1.619 합

자자료 4.60 0.699 합

연속간행물 4.60 0.699 합

체자료 3.80 0.919 합

주제별 도서자료 황 3.60 1.174 합

연간 증가  제  자료 수
연간 증가 자료 수 3.80 1.135 합

연간 제  자료 수 4.00 0.816 합

장서개발( 리)정책 성문화 여부 2.80 1.135 지표 삭제

＋

기타의견 반 여부

장서개발( 리)정책 성문화 여부 항목은 통계 항목이 아닌 평가 항목에 해당 반

주제별 도서자료 황도 요하지만, 건강 련 도서 황도 별도 제시 필요 반

자자료 소항목 세분화 필요(Web-DB, 자 , 자책 등) 반

연간 증가 자료 수 소항목 세분화 필요(구입자료, 기증자료, 이 자료 등) 반

자료의 종류에 따라 단 를 권, 종, , 세트, 개 등으로 명확하게 제시해  필요 있음 반

체자료가 비도서자료 는 자자료와 복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 반

<표 9> 소장자료 역의 통계항목 합도

기타의견으로 첫째, 무선인터넷 설치 유무 

항목과 시스템 구축 황 항목의 경우 국내 도

서 에 기본 으로 구축되어 있어 조사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국제  데이터 제시로는 

의미가 있어 보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조사 요청을 해 병원

도서 에 화하면서 확인한 황에 따르면, 

재 병원 내 환자  보호자를 한 도서 은 

도서  규모라기 보단 휴게공간, 사무실 내 여

유공간에 서가를 배치하여 운 하는 여락한 상

황인 것을 악할 수 있었다. 이에 공공도서  

 타 종 도서 에서 기본 으로 설치․구축

되어 있는 요소들이 병원도서 에서는 최소한

으로도 갖추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해

당 항목은  병원도서  황을 반 하여 유

지하 다. 둘째, 자동화기기가 다양한데 단지 

무인자동 출/반납기만을 조사하는 것은 무리

가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물론 도서 에서 

사용되는 자동화 기기는 다양하지만, 해당 항

목은 출․반납의 편리성을 해 자가 출반

납기, 자동반납기, 약 출반납기 등 이용자가 

직  출/반납을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장비 

황을 조사하는 항목이다. 이에 해당 항목은 

그 로 유지하 다. 셋째, 공간요소별 면  비

율 항목의 경우 요소별 면  보다 체 면 을 

조사하는게 효율 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항목 

삭제 여부를 단하기 해 타 종 통계지표

를 검토한 결과, 공간요소별 비율을 조사하는 

통계 항목은 없었으며, 재 병원도서 은 휴

게공간에 서가배치, 타 사무실 한 공간에 서가

배치, 병동 내 서가배치 등으로 운 되고 있어, 

공간요소별로 나눠질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향후 도서  공간이 확장되더

라도 자료공간, 이용자공간, 직원공간, 공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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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비율을 정확히 나 기 어려울 뿐 더러 임

의로 작성하여 불분명한 통계치를 양산할 우려

가 보여 삭제하 다. 넷째, ‘시스템 구축 황’ 

소항목의 명칭을 RFID 시스템 구축 황으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명확해 보인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이는 해당 항목이 바코드 시스템  

RFID 시스템 여부에 한 내용이다보니 해당 

의견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 공

공도서  통계지표와 문도서  통계지표에

서 동일하게 해당 항목을 사용하고 있어, 통계

지표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그 로 유지하 다. 

이에 1차로 도출된 6개의 항목에서 2개의 항

목이 삭제되어 4개의 항목이 최종지표로 선정

되었다. 세부 으로 소항목의 경우 1개의 항목

이 삭제되고, 항목 이동으로 설비  시스템 구

축 항목에 ‘도서 리 로그램 보유’ 소항목이 

추가되었다(<표 10> 참조). 

4.4 조직  인 자원 역의 통계항목 합도

병원도서 의 조직  인 자원 황을 악

하기 해 1차로 도출된 항목은 총 9개이며, 항

목  소항목별 합도를 분석한 결과, 장 

련 황의 소항목인 성명과, 지원인력/자원

사자 항목의 소항목인 채용유형을 제외하고 모

두 평균 3  이상으로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합도가 낮게 나타난 성명 소항목과, 채

용유형 소항목은 삭제하 다.

항목 소항목 M Std 지표선정 여부

도서  면 4.40 0.966 합

병원 내 도서  치 4.00 1.054 합

공간요소별 면  비율 3.20 1.135 지표 삭제

좌석 수

총 좌석 수 4.60 0.699 합

총 좌석 수  어린이 열람석 2.60 0.966 지표 삭제

총 좌석 수  노인  장애인열람석 3.40 1.350 합

설비  시스템 

구축

이용자용 컴퓨터 수 3.60 1.174 합

무선인터넷 설치 유무 3.80 1.619 합

시스템 구축 황 3.80 1.619 합

무인자동 출/반납기 3.40 1.506 합

모바일도서  서비스 유무 4.00 0.816 합

그 외 비품보유 황 2.60 1.174 지표 삭제

＋

기타의견 반 여부

무선인터넷 설치 유무 항목과 시스템 구축 황 항목 재검토 미반

자동화 기기가 다양한데 무인자동 출/반납 항목은 지엽 으로 검토 필요 미반

비 문가의 이해를 돕기 하여 ‘공유공간’에 한 설명 필요 미반

공간요소별 면  비율이 아니라 실제 면 을 기입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 반

시스템 구축 황 명칭을 RFID 시스템 구축 황으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명확해 보임 미반

그 외 비품보유 황은 부정확한 설문 항목은 실무자의 혼동을 불러일으키므로 삭제 필요 반

좌석 수의 경우  병원도서  상황과, 열람실 규모가 차 다운사징되는 상황을 반 하여 검토 검토하여 유지

<표 10> 시설  설비 역의 통계항목 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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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견으로 직원  자원 사자 직무기술

서 개발 여부 항목은 통계지표 항목 보다는 평

가지표 항목으로 합하다는 의견이 나타나 삭

제하 다. 한 사서자격증 보유 유무 항목의 

소항목을 개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합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타났지만, 국 도서

 통계 지표(문화체육 부 2018)의 종

별 항목을 검토한 결과, 모두 소항목으로 구분

되고 있는 을 반 하여 그 로 유지하고자 

한다. 

이에 1차로 도출된 9개의 항목에서 1개의 항

목이 삭제되어 8개의 항목이 최종지표로 선정

되었다. 세부 으로 소항목의 경우 2개의 항목

이 삭제되었다(<표 11> 참조).

4.5 산  결산 역 항목의 합도

병원도서 의 산  결산 황 악을 

한 항목은 총 3개이며, 3개의 항목 모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항목 명칭이 정확하지 

않아 혼선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타나, 산지

출내역은 이  회계연도 결산액으로, 산수입

내역은 이  회계연도 수입액으로, 차년도 도

서  결산액은 당해연도 산액으로 수정하

다(<표 12> 참조). 

4.6 이용  이용자 항목의 합도

병원도서 의 이용  이용자 황 악을 

항목 소항목 M Std 지표선정 여부

도서 운 원회 조직  운  여부 3.20 1.317 합

장서개발 원회 구성 여부 3.20 1.317 합

장 련 황

성명 2.80 1.751 지표 삭제

직 3.40 1.506 합

사서자격증 보유 유무 4.60 0.699 합

직원구성 황
정규직 4.40 0.699 합

비정규직 4.00 1.247 합

지원인력/자원 사자

자원 사자 4.00 1.247 합

기타 4.00 0.816 합

채용유형 2.80 1.751 지표 삭제

사서자격증 보유 유무

1  정사서 4.20 0.632 합

2  정사서 4.20 0.632 합

사서 4.20 0.632 합

근무경력 3.00 1.247 합

직원교육
문교육 4.20 0.632 합

일반교육 4.20 0.632 합

직원  자원 사자 직무기술서 개발 여부 3.00 1.247 지표 삭제

＋

기타의견 반 여부

직원  자원 사자 직무기술서 개발 여부 항목은 평가 항목으로 합하여 삭제 고려 반

사서자격증 보유 유무 항목의 소항목을 개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합치는 것 고려 미반

<표 11> 조직  인 자원 역의 통계항목 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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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 Std 지표선정 여부

산지출내역 3.80 1.619 합

산수입내역 4.00 0.816 합

차년도 도서  결산액 4.60 0.699 합

＋

기타의견 반 여부

항목 명칭 수정 필요 ( : 산지출내역 ⇢ 년도결산) 반

<표 12> 산  결산 역의 통계항목 합도

해 1차로 도출된 3개의 항목과 9개의 소항목 

모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첫째, 출․열람서비스 정책 

성문화 여부 항목의 경우 합도는 3.80으로 나

타났지만 해당항목이 통계지표 항목이 아닌 평

가지표 항목에 합하는 의견이 나타나, 해당 

항목을 삭제하 다. 둘째, 내 열람자 수, 내 

열람 책수 항목의 경우 사실상 계산이 어렵다

는 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도서

 근무자  자원 사자가 내 열람자수  

열람 책수를 정확하게 악할 수 없으므로, 

다수 통계 담당자가 어림짐작으로 기입하여 불

분명한 통계치를 양산할 우려가 높음으로 해당 

항목을 삭제하 다. 

기타의견 반 을 통해 열람  출 항목의 

소항목  2개의 소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항목

명이 열람  출에서 출 황으로 수정하며, 

출자수와 출권수는 각각의 소항목으로 구

분하 다. 한 이용자들이 도서 을 방문하지 

않아도 자원 사자들이 북카트로 병실을 찾아

가 도서를 여해 주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을 반 하여, 출자수와 출권수 정

보 수집 시 세부항목으로 도서  방문/북카트

(병실이동문고) 등의 유형별로 수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1차로 도출된 3개의 항목은 그 로 유

지되며, 소항목의 경우 2개의 항목의 삭제되고 

1개의 항목이 추가되었다(<표 13> 참조).

항목 소항목 M Std 지표선정 여부

개 일수  개 시간

개  일수 4.60 0.699 합

개  시간 4.40 0.699 합

주당 평균 개 시간 4.20 0.919 합

휴 일 4.60 0.699 합

회원등록자  도서

방문자 수

회원등록자 수 4.80 0.632 합

도서 방문자 수 4.80 0.632 합

열람  출

출․열람서비스 정책 성문화 여부 3.80 1.619 지표 삭제

내 열람자 수, 내 열람책 수 4.00 1.700 지표 삭제

출자수, 출권수 4.80 0.632 합

＋

기타의견 반 여부

출․열람서비스 정책 성문화 여부 항목은 평가항목에 해당 반

내 열람자 수, 내 열람 책수 항목의 경우 계산의 어려움 반

<표 13> 이용  이용자 역의 통계항목 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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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비스  로그램 역의 통계항목 합도

병원도서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로그

램 황을 악하기 해 1차로 7개의 항목과 

16개의 소항목이 도출되었다. 이에 항목별로 

합도를 분석한 결과, 연계형 서비스 제공 여

부 항목의 기타 소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항목의 경우 합

도도 낮게 나타났지만 기타의견으로도 해당 소

항목의 필요성 검토  삭제하는 것에 한 의

견이 나타나 해당항목을 삭제하 다.

기타의견을 살펴보면 첫째, 로그램과 련

하여 건강교육 로그램에 한 황을 별도로 

수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병원도서

이 공공도서 의 유형의 하나로 이용자를 한 

문화, 독서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요하

지만, 병원도서 의 이용자가 환자  보호자

라는 에서 건강교육 로그램은 필수 인 부

분으로 보인다. 이에 건강교육 로그램 황을 

조사하는 소항목을 추가하 다. 둘째, 연계형 

서비스 제공 여부 항목 내에 상호 차서비스와 

별개로 ‘원문복사서비스 의뢰  제공 건수’ 항

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나, 이를 

반 하여 소항목으로 추가하 다. 셋째, 참고정

보서비스(의뢰/처리건수) 소항목은 단순한 지

시형, 즉답형 참고질문에 한 단순서비스는 

제외하고, 조사형, 연구형 참고질문에만 해당하

는 실질 인 참고정보서비스 의뢰  처리건수

에 한 통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

났다. 그러나 병원도서 은 의학도서 과 달리 

환자  이용자를 상으로 하는 도서 으로 

단순한 지시형, 즉답형의 참고질문이 높을 것

인다. 이에 모든 유형을 포함하여 참고정보서

비스 의뢰건수와 처리건수를 조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병원도서 은 공공도서 처럼 동

아리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으므로, ‘독서, 학습, 

기타’로 나 지 않고, ‘도서  동아리’ 항목 하

나로 조사하는 것이 효율 이라는 의견이 나타

나  상황을 고려하여 통합하 다. 

이에 1차로 도출된 7개의 항목은 그 로 유

지되며, 소항목의 경우 2개의 항목 추가, 4개의 

항목이 삭제되었다(<표 14> 참조). 

4.8 종합분석

 분석을 기반으로 종합 으로 정리해보면, 

첫째, 도서  기본 정보 역에서 합도와 필

요성이 낮게 나타난 ‘비고’ 항목은 삭제하 으

며,  병원도서  설립상황을 반 하여 ‘설립

지원 여부’ 항목을 추가하 다. 한 ‘설립주체’

항목은 모기 인 병원의 설립주체를 작성하는 

것으로 母기 의 성격의 소항목으로 이동되었

으며, ‘도서 리 로그램 보유’ 항목은 시설 

 설비 역에 합하는 의견을 반 하여 

역을 이동하 다. 둘째, 소장자료의 경우, ‘장서

개발( 리)정책 성문화 여부’ 항목이 평가지표

로 합하다는 의견으로 합도가 낮게 나타나 

삭제하 으며, 병원도서 의 특성을 반 하여 

건강 련 도서의 황도 악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에 동의하여 ‘건강(의학) 주제별 도서 

황’ 항목을 추가하 다. 셋째, 시설  설비 

역에서는 먼  합도가 낮게 나타난 ‘총 좌

석 수  어린이 열람석’ 소항목과 ‘그 외 비품

보유 황’ 항목을 삭제하 으며, ‘공간요소별 

면  비율’은 불분명항 통계치를 양산할 것을 

고려하여 삭제하 다. 한 도서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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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소항목 M Std 지표선정 여부

타 도서   유사기 과의 연계 여부 4.20 0.632 합

연계형 서비스 제공 

여부

상호 차 의뢰  제공 건수 4.20 0.919 합

모기  서비스 연계 제공 건수 3.60 0.699 합

타 도서   기  연계 제공 건수 3.40 0.699 합

기타 2.60 1.174 지표 삭제

도서 련 서비스
노인․장애인을 한 북카트 서비스 제공 건수 4.00 0.471 합

화를 통한 환자의 도서 신청 서비스 건수 3.80 0.632 합

참고․정보서비스

참고정보서비스 4.80 0.632 합

홈페이지 속건수 3.60 1.506 합

모바일 웹 속건수 3.60 1.506 합

로그램 실시 횟수 

 참가자 수

문화 로그램 4.40 0.699 합

도서   독서 련 로그램 4.40 0.699 합

이용자교육

교육건수 3.40 1.174 합

교육시간 3.20 0.919 합

교육 참가자 수 3.40 1.174 합

도서  동아리

독서동아리 3.20 0.919 

소항목 통합학습동아리 3.20 0.919 

기타 3.20 0.919 

＋

기타의견 반 여부

건강교육 로그램 황을 별도로 수집할 항목 필요 반

연계형 서비스 제공 여부 항목에 ‘원문복사서비스 의뢰  제공 건수’ 소항목 추가 필요 반

연계형 서비스 제공 여부 항목의 ‘기타’ 소항목의 필요성 검토 후 무의미한 경우 삭제 필요 반

단순서비스는 제외하고, 조사형, 연구형 참고질문 등 실질 인 참고정보서비스의 통계 조사가 필요 미반

도서  동아리 항목은 소항목을 따로 나 지 않고 하나의 소항목으로 조사하는 것이 효율 반

<표 14> 서비스  로그램 역의 통계항목 합도

역에서 이동해온 ‘도서 리 로그램 보

유’항목이 설비  시스템 구축 항목의 소항목

으로 추가되었다. 넷째, 조직  인 자원 역

은 합도가 낮게 나타난 ‘성함’ 소항목과 ‘채용

유형’ 소항목을 삭제하 으며, 평가지표에 합

한 ‘직원  자원 사자 직무기술서 개발 여부’ 

항목도 삭제하 다. 다섯째, 산  결산 역

은 항목 수정은 없었으나 명칭을 보다 명확하

게 수정하 다. 여섯째, 이용  이용자 역의 

경우, 평가지표에 합한 ‘ 출․열람서비스 

정책 성문화 여부’ 소항목과 불문명한 통계치

를 양산 가능성이 있는 ‘ 내 열람자 수, 내 

열람책 수’ 소항목을 삭제하 다. 한 하나의 

소항목이 던 ‘ 출자수, 출권수’ 항목을 각

각의 소항목을 나 었으며, ‘열람  출’ 항목

명칭을 ‘ 출 황’으로 수정하 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로그램 역은 합도와 필요성이 

낮게 나타난 ‘기타’ 소항목을 삭제 하 으며, ‘도

서  동아리’ 항목의 소항목 3개를 구분하지 않

고 하나로 조사하는 것이 효율 일 것 같다는 

의견을 반 하여 소항목을 제외하 다. 한 병

원도서 의 특성을 반 하여 ‘원문복사서비스 

의뢰  제공 건수’항목과 ‘건강교육 로그램’ 

항목을 추가하 다(<표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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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 구분
1차

▶

최종
비고(변동사항)

항목 소항목 항목 소항목

도서  기본 정보 12 3 10 5 ⇢

✓ 1개의 항목 삭제

✓ 1개의 항목 역 이동

✓ 1개의 항목 소항목 이동(명칭변경)

✓ 1개의 항목 추가

소장자료 4 7 4 7 ⇢
✓ 1개의 항목 삭제

✓ 1개의 항목 추가

시설  설비 6 8 4 8 ⇢

✓ 2개의 항목 삭제

✓ 1개의 소항목 삭제

✓ 1개의 소항목 추가( 역이동)

조직  인 자원 9 13 8 11 ⇢
✓ 1개의 항목 삭제

✓ 2개의 소항목 삭제

산  결산 3 - 3 - ⇢ ✓ 3개의 항목 명칭 변경

이용  이용자 3 9 3 8 ⇢

✓ 2개의 소항목 삭제

✓ 1개의 소항목 추가

✓ 항목 명칭 변경

서비스  로그램 7 17 7 15 ⇢
✓ 4개의 소항목 삭제

✓ 2개의 소항목 추가

계 44 57 39 54

<표 15> 최종 병원도서  통계지표 도출과정 요약

5. 최종 병원도서  통계지표

본 연구는 병원도서 과 련한 데이터를 객

이고 체계 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병원도

서  통계지표를 개발하고자 하 다. 이에 병

원도서  통계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기 해 1) 련 법, 법령  기 , 2)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병원도서  련 통계지

표, 3) 국외 병원도서  련 가이드라인 등을 

조사․분석하 다. 그 결과, 1차 으로 7개의 

역, 44개 항목, 57개의 소항목으로 도출하

다. 1차로 도출된 통계지표를 문가  장 

직원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합도

를 조사하 다. 이를 기반으로 합도, 기타의

견,  병원도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

으로 7개의 역, 39개의 항목, 54개의 소항목

을 선정하 다. 이에 최종 으로 도출한 병원

도서  통계지표를 자세히 제시하면 <표 16>과 

같다. 

6. 결론  제언

본 연구는 병원도서 과 련한 데이터를 객

이고 체계 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병원도

서  통계지표를 개발하고자 하 다. 이에 병

원도서  통계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기 해 총 3단계를 거쳤다. 1) 련 법, 

법령  기 을 분석한 결과, ｢도서 법｣, ｢도

서 법 시행령｣ 등 법  기 에서는 병원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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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항목 소항목 세부내용

도서

기본

정보 

역

도서 명

母기 의 성격
병원 유형

상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군병원, 개인

병원 등

병원 설립 유형 공립, 개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등

설립지원 여부
모기  설립, 지원에 의한 설립(지원기 , 지원사업, 

지원기간)

주소

개 년도

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E-MAIL

병상 수

분류  

편목 규칙

분류 체계 DDC, KDC, LC 등

목록 규칙 KORMARC, USMARC, MARC21 등

자 기호 이재철 자기호, 장일세 자기호 등

소장

자료

도서  

자료 황

도서자료

비도서자료

자자료 자 , 자도서, 웹 데이터베이스, e-learning 등

연속간행물

체자료

주제별 도서자료 황
000~999(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

학, 술, 언어, 문학, 역사)

건강(의학) 주제별 도서 황

연간 증가  

제  자료 수

연간 증가 자료 수 구입자료, 기증자료, 이 자료 등

연간 제  자료 수 순수제 , 타도서 으로 이  등

시설 

설비

도서  면

병원 내 도서  치

좌석 수
총 좌석 수

총 좌석 수  노인  장애인열람석

설비  

시스템 구축

이용자용 컴퓨터 수

무선인터넷 설치 유무

시스템 구축 황
바코드 시스템, RFID 시스템, 바코드와 RFID 병행 용, 

미구축  선택

무인자동 출/반납기

모바일도서  서비스 유무

도서 리 로그램 보유

4L(라이 텍), AIMS(코아정보시스템), KOLAS(국

립 앙도서 ), SLIMA-ST(미르테크), SOLARS

(아이네크) 등

조직 

인

자원

도서 운 원회 조직  운  여부

장서개발 원회 구성 여부

장 련 황
직

사서자격증 보유 유무 1  정사서, 2  정사서, 사서 등

<표 16> 최종 병원도서  통계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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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항목 소항목 세부내용

조직 

인

자원

직원구성 황
정규직

사서직, 행정직, 산직, 기타(사서직, 행정직, 산직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직렬)

비정규직 임시직․일용직 등 기간제근로자, 시간제 등 

지원인력/

자원 사자

자원 사자 병원직원, 보호자, 지역 내 사활동가 등

기타 공익근무요원, 직장체험연수생 등

사서자격증 

보유 유무

1  정사서

2  정사서

사서

근무경력

직원교육
문교육 교육건수, 시간, 참가자 수

일반교육 교육건수, 시간, 참가자 수

산

결산

이  회계연도 결산액 인건비, 자료구입비, 기타운 비

이  회계연도 수입액 후원 , 자부담

당해연도 산액 인건비, 자료구입비, 기타운 비

이용 

이용자

개 일수  

개 시간

개  일수

개  시간

주당 평균 개 시간

휴 일

회원등록자  

도서 방문자 수

회원등록자 수

도서 방문자 수

출 황
출자수 도서  방문, 북카트

출권수 도서  방문, 북카트

서비스

로

그램

타 도서   유사기 과의 연계 여부

연계형 서비스 

제공 여부

상호 차 의뢰  제공 건수 의뢰 수, 제공건수

원문복사서비스 의뢰  제공 건수 의뢰 수, 제공건수

모기  서비스 연계 제공 건수

타 도서   기  연계 제공 건수

도서 련 서비스

노인․장애인을 한 

북카트 서비스 제공 건수

화를 통한 환자의 

도서 신청 서비스 건수

참고․정보

서비스

참고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속건수

모바일 웹 속건수

로그램 실시 

횟수  

참가자 수

건강교육 로그램 강좌 수, 참가자 수

문화 로그램 강좌 수, 참가자 수

도서   독서 련 로그램 강좌 수, 참가자 수

이용자교육

교육건수

교육시간

교육 참가자 수

도서  동아리 황 동아리 수, 참가자 수

* 란색은 병원도서 의 특성을 고려한 항목임.



16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3권 제4호 2019

과 련한 기 이 없어 병원도서  통계지표

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이 없었으며, 한국도서

기 은 병원도서 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 들이 반 으로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어 

29개의 항목을 도출하 다. 2) 기존에 제시된 

병원도서  련 통계지표 자료  연구를 분

석한 결과, 활용 가능한 항목으로 35개를 도출

하 다. 3) 국외 병원도서  련 가이드라인 

등을 조사․분석하여, IFAL 지침에서 24개 항

목, 국제도서 통계항목에서 22개 항목을 도출

하 다. 이에 3단계에서 도출된 항목을 모두 종

합분석하여, 1차 으로 7개의 역, 44개 항목, 

57개의 소항목으로 도출하 다. 1차로 도출된 

통계지표를 문가  장 직원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합도를 조사하 다. 설

문응답   병원도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 으로 7개의 역, 39개의 항목, 54개의 

소항목을 선정하 다.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 요청을 해 병원에 

연락을 돌리면서 재 운 인 병원도서 에 

한 상황을 악 할 수 있었다. 부분의 병원

도서 들은 명칭만 도서 일 뿐 도서 으로써

의 규모, 인력, 장서를 모두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되기 보다는 

타 목  공간 내 여분 공간, 휴게공간, 병원 내 

여분 벽면 등에 서가를 설치한 정도 다. 한 

부분 기업  재단에서 실시하는 사회공헌사

업의 지원을 받아 도서 을 구성하기는 하 으

나, 지원이 끝난 후에 지속 으로 운 되지 보

다는 유지하는 수 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재 병원도서 의 상황을 보면서 

‘도출된 병원도서과 통계지표가 과연 합한 

지표인가?’라는 의문 이 들었다. 하지만  상

황에 맞춰 지표를 도출하게 된다면 지표는 약

소해질 것이고 이는 단순한 통계 데이터 수집

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단되어 합도와 기

타의견과 더불어  상황을 일부 반 하여 통

계지표를 도출하 다. 본 지표는 향후 지속

인 지표 수집  황 조사를 통해 개선되어야

겠지만,  병원도서 이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하는 목표치를 제공하기 해서라도 미래지향

으로 도출하 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 재 병원도서 은 ｢도

서 법｣에 공공도서 으로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련한 법, 기 , 가이드라인이 부재하

며, 련한 인식도 미비한 수 이다. 한 부분 

병원 내에서도 병원도서 에 인식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규모가 문고 수 으로 담당 부서  

사서, 직원이 부재하여 통계지표 의견 수렴에 어

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병원도서  지표를 

기반으로 향후 병원도서 의 황을 악하여, 

 실태를 고려한 병원도서  지표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다른 종에서는 용되지 않거나 요시 되지 

않아도 병원도서 의 특성을 반 한 지표도 향

후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본 연구

에서 구축한 병원도서  리스트는 인터넷 상으

로만 확인된 도서 이기 때문에 향후 문화체육

부와 보건복지부의 력을 기반으로 국내 

병원을 상으로 수조사도 실시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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