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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 삶의 기억 수집․보존․ 리 체계 구축 지원이라는 정책 과제를 기반으로 지역별 역사․향토자료 
콘텐츠 수집과 공유, 큐 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기억보존의 심지로서의 도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문화원  지역기록  등 지역 기반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는 기 의 자료 수집  리, 운 에 한 황을 악하고, 
도서 의 큐 이션 서비스 사례와 황을 조사․분석하 다. 연구 결과를 통해 제안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원에서는 
축제나 문화 술 행사, 문화 술 교육사업, 지역주민의 술 활동 사업 등과 같은 사회교육 측면에서의 외부  요구가 증 되고 
있어 향토자료 조사 연구  발간을 비롯한 리 업무까지 병행되어 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정보서비스는 
물론 문화 로그램 제공, 정보공유 공간 제공, 취약주민에 한 서비스 제공 등 상당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도서 에서 
지역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 필요하다. 기존 도서 의 경우 체계 인 자료 수집 방안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재 문화원  각종 문화기 과의 력을 통해 자료 리를 원활히 운 할 수 있을 것으로 악된다. 둘째, 도서 이 
자료를 구축하고, 자료 이 이 어려운 자료가 많으며, 모든 자료를 도서 으로 집 하여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도서 과 지역 행정기 의 자료, 기타 유 기 , 개인의 자료를 모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자료에 쉽게 근할 수 
있고, 언제든지 도서 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모으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악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esent the need for building the library as a hub of the community memory preservation 
which provides the collection, sharing, and curation services of the locality specific historical and local data based 
on the policy task, namely supporting the collection, preserv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the community’s 
life memory.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of data collec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of institutions serving 
regional-based materials such as cultural centers and regional archives was grasped, and the cases and status 
of curation services in librarie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discussion proposed vi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the culture center, external demand has been increased from the aspect of social 
education including festivals, cultural and art event, cultural and art educational business, art activities business 
of local residents and managerial business is to be carried out,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the culture center 
to manage its business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ollect and preserve regional various data at the pubic 
libraries playing various roles including provision of informative services, cultural programs and information sharing 
places to local residents and provision of services to vulnerable social group. As the existing libraries have a 
plan to collect data systematically, it is considered that those libraries will smoothly operate the data management 
through cooperation with existing culture centers and various cultural organizations. Second, it appears that 
a plan will be needed to set up all the data including the ones owned by libraries,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individuals and other competent agencies in online database so that they are easily available to the public and 
always available in the libraries because there are a lot of data which cannot be moved to other place and it 
is actually difficult to concentrate and set up all the data to those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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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9년 한국은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 

지표  공동체(사회  지원 계망, Perceived 

Social Network Support) 지표에서 38개국  

29 를 차지하 다. 이는 압축 성장에 따른 

격한 개인화로 인해 공동체의 붕괴와 정치  

견해 차이, 일자리와 빈곤 등 사회  갈등이 증

폭되는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박

성  2019). 공동체 붕괴라는 지역 환경의 변화

에 응하기 한 해결 지 은 도서 에서 찾

을 수 있었다. 도서 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도서 의 기본 기능은 자료를 수집․정리․보

존하여 공 에게 제공하여 정보이용․조사․

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

는 것이다. 특히, 도서  자료의 보존은 이용가

능성의 장기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자

료의 손을 지연․방지하거나 손상된 자료의 

지  내용을 보 하는 극 이고 거시 인 업

무’이다(문화체육 부 2012). 

도서 의 기본 기능에 더불어 1995년 지방 

자치시 가 시작되면서 지역사회의 정보를 담

고 있는 향토자료․지역자료의 수집과 보존, 활

용과 연구에 한 심이 증 되었고, 이에 따

라 지역 도서 이나 행정기  내 자료실 등에서 

지역 내 향토자료와 지역자료의 유통과 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도맡아 오기 시작하 다(이진

민 2003). 하지만 향토자료와 지역자료를 제공

받고자 하는 시민을 한 체계 있는 수집과 정

리는 도서  한 개의 기 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여러 기 에서 분산되어 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으로 정보 근에 있어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었다. 유통/ 리를 주로 담당하는 

기 은 도서   지역 행정기 이지만, 향토

자료를 생산/ 리하는 기 은 박물 , 문화원, 

교육기 , 지역 회와 단체 등 다양하기 때문

이다(이진민 200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최근 제3차 도

서 종합발 계획에서 공동체 기억의 보존․

공유․확산을 정책 과제  하나로 선정하

다. 도서 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내외에 산

재 는 유출된 한국 고문헌의 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문헌의 국가 인 통합

리가 필요하며, 국립 앙도서 에 납본되지 

않는 지역의 생활사 자료(삶의 기억)들이 도서

이 아닌 곳에서 열악하게 보 되고 있어 유

실이 우려된다고 하 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쇠퇴 등 소멸 기에 처한 지역들이 증가하고 

있어 미래세 에 해  지역의 다양한 삶의 기

억들이 유실될 우려가 있어 공동체 자료의 아카

이빙이 필요하다고 정의하 다(도서 정책기획

단 2019). 

경기도사이버도서 (2018)에서는 지역을 이

해하기 해서 지역 문화와 지역주민의 삶을 

알아야 하며, 그 면면을 살펴보기 한 매개체

로 지역 자체에서 생산되는 기록이 요하기 

때문에 공공도서 이 이러한 사회  심의 변

화 시 에 발맞춰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

확산을 한 극  움직임을 보여야 할 때임

을 강조하며, 경기도메모리라는 경기도의 역사

와 문화유산에 한 범 한 근과 미래세

에 승을 통해 경기도에 한 지식과 다양한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한 목 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아카이 를 운 해오고 있다. 한 국

립 앙도서 은 4월에 2019년 공공도서 에서 

소장하고 있는 주요 향토자료에 한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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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참여기 을 모집하 다. 

디지털화 지원을 통해 국가 지식문화 유산을 

보존․ 승․공동 활용하기 한 활동을 시작

하고 있다(국립 앙도서  보도자료 2019). 국

립 앙도서 은 국가  도시 신사업 추진 등

으로 지역공동체의 삶과 기억이 담긴 생활문

화․향토자료의 보존 가치가 증 하고 있는 만

큼 국 공공도서 이 소장한 주요 장서 디지

털화를 통한 지식문화유산의 보존과 공유를 

한 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 다. 

본 연구는 공동체 기억을 좀 더 체계 으로 

집약하고 폭 넓게 함으로써 지역문화유산

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을 두고자 

한다. 그동안 향토자료  지역자료에 한 도

서 과 향토원, 박물  등 련 기 의 디지털 

큐 이션 서비스에 해 몇몇 연구에서 진행되

어 왔으며, 도서 에서 보유 인 자료에 해 

큐 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례도 있지만, 

향토자료와 지역자료 정보가 각 기 이 리하

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집합되지 않아 근성

과 활용도가 낮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토자료와 지역자료의 앙기 이 되어서 공

동체 기억보존센터의 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 으로서 거듭나게 하기 한 방안을 논의하

고, 큐 이션 서비스하기 한 방안을 구상하

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 삶의 기억 

수집․보존․ 리 체계 구축 지원이라는 정책 

과제를 기반으로 지역별 역사․향토자료 콘텐

츠 수집과 공유, 큐 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기억보존의 심지로서의 도서  구축

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 다. 

2. 선행연구

근  국가의 수립과정에서부터 과거의 사건

을 기억하는 행 는 국가의 정체성 형성에 연

결되는 요한 일이었다. 기억은 집단의 정체

성을 형성하기 한 요한 사회  행 이며,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억함으로

써 우리가 구 는지를 알 수 있다. 한 기억

을 통해 우리가 구인지를 규정할 수 있고, 이

게 과거에 경험한 것이 어떤 형태로 간직되

었다가 나 에 재생 는 재구성되어 나타나는 

상인 기억은, 과거와 재를 이어주는 다리

로 기능한다. 기억은 개인의 역을 포함하여 

사회 ․집합 ․공공  기억으로 구분되는 등 

단순한 정신활동을 넘어선 사회  행 이기도 

하다(김소희 2016). 역사는 단순히 시간이 모

여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각의 

사건들에 부여하는 의미 체계로 만들어짐에 따

라서 특정한 시 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선택

한 가치나 문화 세계 이 역사에서 창출  공

유되며, 승된다. 과거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행하는 집합  기억과 경험을 통해서도 재 

시 에서 재해석된다. 일상 속에서 형성된 사

회의 습이나 의례, 문화를 일컬어 사회  기

념행 라 한다. 사회는 집단  기념행 를 통

해 과거를 되돌아보고 의미를 재생산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기에 앞서, 국내의 기록물

리기 과 도서 의 력방안에 한 논문과, 

지방기록물 리에 한 연구, 학의 기록 , 

지방기록물 리기  등 유형에 따른 기록 리

기 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도서 을 단일로 

하여 공동체 기억보존센터나 기록물 리기 과 

같은 심지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는 연구는 보



56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1권 제2호 2020

이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도서 이 지역의 

총체 인 기억보존센터의 공간  기능과 서비

스를 제시하기 해 다양한 기 의 기록 과 도

서 과 연계된 라키비움 형태의 기록  력 방

안과 같은 선행연구의 조사를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역사․향토자료 콘텐

츠 구축  활용을 주제로 한 련 연구를 지역 

첫째, 향토  지역자료 운   구축에 한 

연구, 둘째, 도서 과 기록  등 유  기 의 

력에 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역별 역사․향토자료 콘텐츠 구축 

 활용에 한 연구로는 이진민(2003)은 공공

도서  향토자료․지역자료 운 에 한 연구

를 통해 향토자료  지역자료를 수집하여 운

하고 있는 도서 을 상으로 황 조사를 

진행하 으며, 이를 통해 지역 기반 자료의 수

집, 정리, 개발, 사, 리, 문인력 양성 등 

향토, 지역자료 운  시 운  상 문제 에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설문원(2011)은 로컬

리티 기록화를 한 디지털 아카이  구축 방

안을 모색하기 한 연구에서 지역기록 보존에 

한 인식이 아직 범 하게 확산되지 않은 

우리의 조건에서는 우선 지역 내 공공기 이나 

발굴가능한 공동체 아카이 의 역할의 요성

을 이야기하며, 공동체들의 디지털 아카이 는 

가시 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드물어 미국과 

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아카이 를 만드는 작업

에 심을 기울여야 함을 제시하 다. 한 심

상민(2013)은 신라문화콘텐츠를 체계화하여 신

라문화에 한 근성과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기 한 연구를 진행하 다. 국

내외 선도  디지털콘텐츠 랫폼 구축 사례분

석과 신라문화 콘텐츠 범주화와 랫폼 구축 

방안, 콘텐츠에 한 근성과 활용방안 연구, 

랫폼 구축 후 운 과 리방안 등을 제시하

는 연구를 진행하 다.

둘째, 도서 과 기록  등 유  기 의 력

에 한 연구로, 한희정, 육해인, 오유진, 김용

(2014)은 기록 , 도서 , 박물 은 유사한 사

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력 측면에 있어서 

이상  트 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기 의 효과  연계를 통해 새로운 문화 콘텐

츠를 창출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는 력의 필요성을 주장하 다. 이에 따라 교

수설계모형인 ADDIE모형을 이용한 기록 과 

도서  박물 의 업 교육서비스 모형을 개발

하 다. 김민경과 이성신(2014)은 다양하게 변

화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한 정보

서비스 제공을 하여 기록 과 도서 , 그리

고 박물 의 업무기능과 공간 기능을 분석하고 

공간 력 방안 모형을 제시하 다. 한 모형

의 검증을 해 기록연구사와 사서, 학 사를 

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 고 이것을 토

로 다시 세 기 의 공간기능에 한 력 수

정모형을 설계하 다. 최 실과 이혜 (2012)

은 문서, 도서, 상 정보 등 정보의 유형을 가리

지 않고 한 기 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

의 요구와, 많은 수의 박물 에 비해 기록 은 

부족한 재의 상황, 그리고 공공도서  기능 

확 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하여 지방문화역사

센터로서의 통합  기능을 갖춘 라키비움 형태

의 력기 설립을 주장하 다. 한 기록 , 

도서 , 박물 의 기능요건을 비교․분석하여 

각 기 들의 업무  기능에 한 유사 을 도

출하 으며 이를 통해 라키비움의 기능 계획을 

개발하고자 하 다. 그 밖에도 김지 (2012)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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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용의 증가와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 이

용자 만족도 상승으로 인한 기록  인식의 변

화, 기록 과 도서 이 가지는 가치의 상승 등

을 기 효과로 주장하며 기록 과 도서 의 

력 방안과 모형을 제시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 이 다양하게 변

화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지역

의 문서, 도서, 상 정보 등 정보의 유형을 가

리지 않고 도서 에서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을 꾀할 필요가 있

다고 단하 다. 따라서 도서 이 지방문화역

사센터로서의 통합  기능을 갖춘 기 으로서 

발 하기 한 수집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3. 연구설계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기록(향토자료, 지역

자료 등)을 보존하기 해, 지역의 기록을 공동

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공

동체 기록보존센터로서의 도서  구축 필요성

을 기반으로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뿐

만 아니라, 공동체 기록보존센터로 도서 에서 

지역 주민, 향토․역사 등을 지역주민에게 직․

간 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방향에 해 논의

하고자 한다. 

이를 해, 첫째, 문화원  지역기록  등 

지역 기반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는 기 의 자

료 수집  리, 운 에 한 황을 악하여 

도서 에서 수집․ 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범 를 악하고자 하 다. 둘쨰, 기억보

존센터의 기능을 이행하기 하여, 지역 거  

도서 이 보유하고 있는 방 한 양의 자료를 

지역시민, 연구자, 행정기  등에 효과 으로 

달하기 한 수단으로 큐 이션 서비스의 필

요성과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도서 의 큐 이션 서비스 사례와 황을 

조사․분석하 다. 

자료 조사는 온라인 조사를 통해 진행하

다. 한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

는 지방문화원 황을 조사  분석하 다. 

한 도서 의 향토자료 서비스 황은 국립 앙

도서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등의 자료를 기반

으로 조사하 다. 다음의 분석 내용을 통해 지

역 기   기타 유 기 과의 력을 통해 네

트워크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국내 도서 에

서의 향토자료, 지역자료에 한 큐 이션 서

비스를 실행한 사례와 동향을 악하여 공공도

서 이 공동체 기억보존센터로 많은 양의 정보

를 구축하고 이를 큐 이션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그림 1> 참조). 

도서 에 공동체 기억보존센터 기능을 구축

하고, 지역 시민  연구자 등을 상으로 구축

된 자원을 하게 큐 이션 서비스 하기 

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에 있어, 련 논문과 

련사이트, 그리고 실제 운 사례들을 망라

으로 검토하 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기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으며 논의부분에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질문 1: 공동체의 기억을 보존하기 

한 도서 의 역할과 필요성은 무엇이고, 

지역 거  도서 에 공동체 기억보존센터

의 기능을 부여하기 해 필요한 요소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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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연구내용

선행연구
문화원 지역 향토자료 수집 ․보존 연구
도서관의 지역 기반 자료 수집 ․보존 연구
지역 거점 기록보존 관련 연구

현황 및 사례 분석

문화원 및 지역 기록관 관련 현황 분석 
문화원 및 지역기록관 등의 지역기반자료 수집 ․제공 관련 현황 조사 ․분석

도서관 향토자료 및 지역자료 현황 분석
도서관에서 수집 ․제공하는 지역기반자료 관련 현황 조사 ․분석

큐레이션 구축 현황 분석
지역기반자료 관련 큐레이션 서비스 도서관 현황 조사 ․분석 
문화원 및 각종 유사기관 큐레이션 동향 조사 ․분석

결론 도출
공동체 기억보존센터 역할 및 구성 시 필요 요소 제시
공동체 기억보존센터 기록 보존 및 제공 방안 제시
공동체 기억보존센터에서 제공해야 하는 큐레이션 서비스 방안 제시

<그림 1> 연구 차  연구내용

∙연구질문 2: 지역 도서 에 공동체 기억

보존센터의 기능을 부여한 사례를 심으

로 살펴보았을 때, 도서 들은 구체 으로 

지역의 기록(기억)을 어떤 방식으로 보존

하고 제공하고 있는가?

∙연구질문 3: 공동체 기억보존센터에서 보

유하고 있는 자원을 큐 이션 서비스 할 경

우, 어떤 방식을 활용하 을 때 효과를 낼 

수 있는가?

4. 황 조사․분석 

도서 이 지역의 기억보존센터로서의 기능

을 하기 해서는, 지역의 기록을 수집하고 

리하는  다른 기 인 문화원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화원의 보존 공간  인력 운 에 

한 문제  등의 황 분석을 통해, 도서 이 

지역의 기억보존 기 으로의 역할 수행에 있어 

더 한 기 임을 악하고자 하 다. 따라서 

문화원  지역 기록  황 분석을 진행하고, 

도서 의 향토자료 보존 황을 분석하 다. 

4.1 문화원  향토자료 도서  황

1) 문화원 황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한 지

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
8조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의 사업 에 하나로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

집․조사․연구  활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에 따라 지역

마다 산재해 있는 지방문화원에서는 해당 지역

에서 발간한 자료, 지역 기록 자료, 향토자료 등 

다양한 지역 기반 자료를 수집․발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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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 국문화기반시

설 총람(2018)과 한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 소

개에서는 국 지방문화원이 총 231개로 나타

났다(<표 1> 참조).

지방문화원은 지역 시군구 할 구역별로 1

개 이상의 지방문화원을 두고 있으며, 각 시도

별 연합회가 1개씩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2012년에 출범하여 지역의 역사

가 비교  짧아 문화원이 1개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나타났듯이 지방문화원은 231개로 한 

개의 시도에 많은 문화원이 있어 자료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공해  수 있는 허  기능의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악되었다. 

2018년 문화체육 부에서 발간한 국문

화기반시설 총람 통계에는 사무실, 회의실, 강

당, 시실, 도서실, 기타 등의 공간 황과 인

력 황이 제시되어 있는데, 지방문화원의 기

록 리 실태를 알아보기 해 지방문화원 도

서실 실태 조사와 인력 황을 분석하 다. 인

력은 기본 으로 사무국장, 직원, 기타(공무원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문화원은 모두 

1명의 사무국장을 두고 있으며, 직원은 국 평

균 3명의 인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청도, 라도, 경상도 등 지역에는 직원이 평

균 1~2명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기록을 보 하고 지역 문화자료

를 제공해야 하는 지방문화원이 국 231개 가

운데 100개의 지방문화원만이 도서실을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록을 보존하고 공

유할 공간의 부재가 나타나는 것으로 악할 

수 있었다(<표 2> 참조).

지방문화원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운 에 

필요한 지방문화원 시설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 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시설  사무실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이의 운 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는 시청각실 겸용), 4. 

시실, 5 도서실).

지방문화원은 사무실, 회의실, 강당, 시실, 

도서실 5개 시설 가운데 3개 이상의 시설을 갖

춰야만 지방문화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놓고 있는데, 국문화기반 시설 총람을 

살펴보면 부분의 문화원이 문화원의 규모를 

고려하 을 때 도서실을 필수 으로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지

방문화원 운 실태  발 방안에 한 연구에

서도 1965년 제정된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서 

제시되었던 기 보다 훨씬 완화된 기 이지만, 

5개의 기본 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방문화원이 

체 3분의 1에 불과하여, 다양한 문화활동이 

활발하게 운 되기 어려운 실정임이 조사되었

다(최 화 2014). 

지역의 기록물과 기록정보, 향토자료 등을 종

합 으로 수집․보존하는 공동체 기억보존센터

를 계획하기에 앞서, 재 지역 향토자료를 포

서울 부산 구 인천 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북 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5 15 8 10 5 5 5 1 31 18 11 16 14 22 23 20 2 231

출처: 한국문화원연합회. http://kccf.or.kr

<표 1> 국 지방문화원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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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평균

합계

인력 황 도서실

사무국장 직 원 기타 계 면 (㎡) 보유 황

서울특별시
평균 1 3 2 4 79 -

합계 25 73 12 110 315 4

부산 역시
평균 1 2 2 3 277 -

합계 15 24 4 43 831 3

구 역시
평균 1 2 0 3 76 -

합계 8 12 0 20 76 1

인천 역시
평균 1 4 0 5 90 -

합계 10 36 0 46 180 2

주 역시
평균 1 1 0 2 0 -

합계 5 6 0 11 0 0

역시
평균 1 4 0 5 232 -

합계 5 18 2 25 695 3

울산 역시
평균 1 4 0 5 124 -

합계 6 22 0 28 124 1

세종

특별자치시

평균  1 5 0 6 788 -

합계  1 5 0 6 788 1

경기도
평균 1 4 0 4 112 -

합계 31 106 0 137 1,347 12

강원도
평균 1 3 1 4 59 -

합계 18 55 1 74 475 8

충청북도
평균 1 2 2 3 65 -

합계 11 15 4 30 388 6

충청남도
평균 1 3 0 3 100 -

합계 15 40 0 55 1,194 12

라북도
평균 1 1 3 3 90 -

합계 14 18 8 40 806 9

라남도
평균 1 2 1 3 127 -

합계 22 40 5 67 1,393 11

경상북도
평균 1 2 1 3 79 -

합계 23 43 1 67 1,347 17

경상남도
평균 1 1 1 2 99 -

합계 20 25 2 47 992 10

제주

특별자치도

평균 1 3 0 4 0 -

합계 2 5 0 7 0 0

계
평균 1 3 1 4 141 -

합계 231 543 39 813 10,951 100

출처: 문화체육 부. 2019. 2018 국 문화기반 시설 총람. 세종: 문화체육 부.

<표 2> 국 지방문화원 인력  시설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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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내용

특성화 로그램 개발 

 보  미흡 

▪ 지역의 역사와 문화, 주민의 욕구를 반 한 로그램의 부족

   - 지역의 문화 정체성 함양 로그램, 단계별 심화 과정 마련

▪ 문화자치 실 을 한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실천 과제 도출 필요

   - 공동체 문화 술 활동가 양성을 한 체계 인 시스템 구축

   - 문화원과 업 가능한 회원, 강사, 조직 양성

   - 교육의 의의, 동아리 조직의 필요성 등 내․외부  가치 확립 필요

▪ 향유자들이 역량을 축 하고 강화할 수 있는 지속 인 지원 방법 마련

▪ 지역 문화 자료수집  기록을 한 인  자원 미확보, 사업비 부족

지자체, 탁기 과의 

역할 분담  소통구조

의 혼선

▪ 외부요인에 따른 수동 인 지자체 사업 수탁으로 문화원 고유사업에 한 집 도가 결여됨

   - 문화원 비 과 정체성에 부합한 사업을 선별할 수 있는 체계와 소통구조 마련

   - 지자체와 수평  트 로서의 상 회복 필요

▪ 탁기  지원 업무의 비  확 에 따른 문화원 업무 효율성 하

   - 행정, 회계 등 탁 기 과의 역할 분담 필요

   - 지휘 체계의 혼선과 의사결정 차의 비효율성

홍보 담인력의 부재
▪ 홍보 담인력의 부재로 략 이고 체계 인 온․오 라인 홍보의 한계

▪ 지역 유  기 과의 홍보 력 체계 미비, 홍보처 개발 노력 부족

내부 인 자원 강화를 

한 체계 미흡

▪ 임원 입을 한 객  장치 부재

   - 문화원의 정체성과 목 에 부합한 임원 선출 제도 필요

▪ 분야별 문가집단 조직  연구 활성화 방안 개발

조직 비 의 부재와 내

부 공통가치 창조 미비

▪ 비 과 미션, 운 을 한 략목표 공유 필요, 련 법, 제도 실효성 부족

   - 문화정책에 부합한 역할을 수행하기 한 문화원 고유의 비 과 미션 수립 필요

▪ 내부 인력 업무 만족도 하, 높은 업무강도( 탁시설 업무과 )

   - 지역과 문화 술을 매개하는 내부인력의 직무교육, 자기계발 부족

   - 조직문화 개선, 업무의 효율성과 가치, 사명감 증  필요

문화원 활동과 사업을 

한 공간 부족

▪ 문화원 사무국  사업실행 장소의 잦은 변동으로 장소  정체성 부재

   - 학산문화원에 한 장소  정체성 부재로 문화원에 한 인식에 부정  향

▪ 문화 술동아리  부문별 소모임 활동 지원 공간 요구 불응

출처: 학산문화원, 미디어교육연구소. 2012. 학산문화원 ‘환골탈태’ 략. 인천: 학산문화원.

<표 3> 지방문화원의 문제

함한 기록물을 어떻게 리하고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한 황과 사례를 살펴보

았다. 학산문화원(2012)은 문화원의 실 인 

어려움을 인지하고, 향후 문화원이 지역문화거

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한 체계 인 략 마

련을 진행하 다. 이 때 지방문화원이 재 가

지고 있는 문제 을 분석하 는데, 로그램 개

발  보 , 지자체 소통구조의 혼선, 인력 부족, 

공간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3> 참조).

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원에서는 지난 70년간 

국 231개의 지방문화원이 수집․ 리하고 있

던 향토문화자료를 체계 으로 조사․정리하고 

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보유한 책자, 시청각

자료, 박물, 도안 등의 향토자료의 데이터베이

스화를 통해 정보를 자화하고 있다. 

2) 도서  향토자료  지역자료 황

향토자료(Local Collection)란 “도서 이 

치한 특정지역에 한 도서, 지도, 삽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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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체”로 도서 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한 자료  지역에서 출 되는 단행본, 신문, 

잡지, 필사본, 시청각자료, 민속자료, 고문서를 

비롯한 각종 문서, 지방소재 기업체  단체의 

간행물과 이들에 한 자료를 의미한다(한국도

서 회 2010).

지역 도서 에서 지역의 역사자료, 향토자료 

등을 수집․보존하기 해, 재 향토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는 도서 을 조사․분석

하 다. 향토자료를 제공하는 도서  황을 

악하기 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의 모

든 도서 의 사례를 분석하기에 범 가 넓고 

도서 마다 보유하고 있는 향토자료의 범 가 

다 달라, 국립 앙도서 에서 운 하고 있는 

참고정보서비스인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지식

정보DB의 답변을 참고하여 조사를 진행하

다.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지식정보DB에서는 

국내에 향토자료를 제공하는 도서 으로 경주

시립도서 , 구서부도서 , 수원 선경도서 , 

인천 화도진도서 , 부산 앙도서  등이 나타

났다. 물론 이외에도 국내에는 향토자료와 지

역 련 자료를 수집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도

서 이 추가 으로 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 기 을 토 로 5개의 도서 만을 상으

로 진행하 다. 

도서 에서의 지역 자료(향토자료 포함) 

황을 악하기 해, 도서 의 지역자료 수집

상, 수집 규모, 서비스 범 , 이용 상으로 구

분하여 조사․분석하 다. 수집 상은 도서

마다 차이가 있는데, 경주시립도서 은 지역 

정체성과 련된 족보 자료 등을 심으로 수

집하고 있었으며, 구서부도서 은 지역 출신 

문인의 창작자료, 육필원고 등과 같은 문인자

료를 수집하고 있었다. 수원선경도서 은 포

인 향토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인천화도진도서 과 부산 앙도서 은 근

사와 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다. 수집 

규모는 도서 마다 차이가 나타나는데, 구서

부도서 , 수원선경도서 , 인천화도진도서

에 비해 경주시립도서 과 부산 앙도서 은 

도서, 비도서 등을 포함해도 더 은 양의 장서

를 보유 하고 있었다. 서비스 범 는 부분의 

도서 이 도서  내부에서 자유 람  열람이 

가능하 고, 경주시립도서 과 수원선경도서

, 인천화도진도서 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

해 인터넷 열람  원문 제공을 함께 병행하고 

있었다. 

재 향토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공공도서

의 향토자료 수집 기 과 상을 악하고, 수

집 황에 한 시사 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고문헌, 일반도서, 

필사본, 잡지, 지도, 지역 발간 자료, 지역 출신 

인물에 한 자료, 지역의 성장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 지역 작가 작품 등을 기반으로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자료의 규모는 도

서 마다 수집 자료와 분야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규모를 동일한 수치로 악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상 으로 보유한 자

료가 상 으로 유사한 경주시립도서 과 수

원선경도서 의 경우를 비교해 보았을 때, 향

토자료의 경우, 수원선경도서 이 경주도서

보다 약 3~4배 정도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서나 족보자료 등은 경

주시립도서 이 더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  공간은 한정 이기 

때문에 도서 에서 향토자료의 디지털화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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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면, 방 한 양의 자료를 도서 이 수집하

고 리할 수 있을 것으로 악된다. 셋째, 서비

스범 는 부분 도서 이 향토자료실을 구축

하여, 출이 불가한 내 열람 체계를 통해 운

하고 있으며, 온라인 시스템 운 을 통해 디

지털 자료로 이용 가능하게끔 운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4.2 큐 이션 구축 황

도서 의 큐 이션은 주로 콘텐츠의 수집 

는 분류에 이 맞추어져 있으며, 고객이 필

요로 하는 콘텐츠를 선별하여 용이하게 제공하

고자 하는 향후의 추천 서비스 활용을 한 목

이 강하다(한국 문도서 의회 2019). 국

내․외의 도서  큐 이션 구축 황은 한국

문도서 의회(2019) 자료를 인용하여 재구

성하 다. 국내에서 큐 이션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 표 인 도서   기 은 국립 앙

도서 , 국립세종도서  등이 있다. 먼 , 국립

앙도서 은 디지털컬 션이라는 명칭의 큐

이션 서비스를 운 하고 있다. 디지털컬 션

은 소장 구축 원문자료  문 연구기 의 소

장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의 디지털 자료

를 제공하는 국민 서비스이다. 지식정보자원

의 공유와 활용 측면에서 소장자료  가치 있

고 독창 인 디지털 정보자원을 큐 이션하여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 디지털

컬 션은 디지털 서고, 키워드 큐 이션, 시

컬 션 3개 트로 나 어 운  이다.

도서 명 수집 상 규모 서비스범 이용 상

경주시립

도서

경주 련 각종자료

경주정체성 족보 자료

향토자료: 1,953권

고서: 2,677권

족보자료: 72성 905종 3,168권

향토자료실 운

족보자료  시스템 운 을 통한 

인터넷 열람 제공

경주시민 

일반이용자

연구자 등

구서부

도서

향토문인자료( 구. 경

북 문인의 창작자료, 향

토문학인의 서, 육필원

고 등)

도서: 16,010권

육필원고: 407건

동인지: 1,922건

기타 사진  이미지: 38건

자유 람  자료 열람

외 출가능( 시자료, 동인지, 

육필원고 제외)

향토문학기행, 해설이 있는 향토

문학  운  등 로그램 제공

지역주민

향토문학인

수원선경

도서

수원학 자료(향토자료, 

고서, 족보, 개인문고)

향토자료: 7,270건

고서: 1,681권

족보: 914건

개인문고: 4,506건

성곽자료: 1803종 / 452권( )

수원학 자료실

경기도사이버도서   수원 

e-book 자료 홍보 : 수원학 원

문 DB 자료 제공

수원시민 

일반이용자

연구자 등

인천화도진

도서
향토․개항자료

도서: 9,158권

비도서: 1,663건

자료   시  운

향토․개항문화자료  홈페이지 

운 (온라인 시, 원문DB 제공)

인천시민

일반이용자

연구자 등

부산 앙

도서

부산근 사진자료

부산향토자료(부산시  

각 지자체 발간 자료와 

연구보고서, 부산 련 

자료 등)

부산자료: 4,946

사진자료: 17집, 67(액자형태)
내 열람

부산시민

일반이용자

연구자 등

<표 4> 지역 자료(향토자료 포함) 리 공공도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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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도서 명칭 사례

1 국립 앙도서  디지털컬 션
∙국립 앙도서  소장 디지털화 자료  가치 있는 지식문화자원을 
선별, 콘텐츠로 구축하여 제공

2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포털 

POINT

∙정부  공공기 , 정책결정권자, 정책연구자 등이 필요로 하는 정책정

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국내외 정부  공공기 에서 생산되는 정책정보 제공
∙공직자의 정책수립활동 지원  일반 국민에게 정책 련 정보 제공

∙국립 앙도서 에서 구독하고 있는 학술지를 정부기능별로 분류하여 
목록 제공

∙공직자가 심분야의 학술지를 신청하면 주기별 목차정보 제공

∙해당 신간호 목차정보를 보고 원문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복사  
자배송서비스 제공

3 McGill 학도서
Digital 

exhibitions & 
collections

∙McGill 학도서 은 소장하고 있는 희귀본들을 큐 이션하여 오 라
인 시를 개최하면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공간 상에서도 

함께 큐 이션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재 총 24개 주제의 큐 이
션 콘텐츠 소개

∙디지털 큐 이션 사이트를 구축할 때 디지털 문 과 력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계획 단계에서 물리  시 이벤트 개최 시 온라인 큐 이션을 
함께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

∙기획을 통해 큐 이션할 콘텐츠가 정해지면 디지털 에서 디지털 

이미지 제작을 수행하고, McGill 도서 이 직  개발한 SQL 데이터베
이스와 루틴을 사용하여 웹사이트에 나타낼 메타데이터를 작성

4 Boundless Boundless

∙회계, 술, 생물학, 경제, 화학, 커뮤니 이션, 어, 역사, 수학, 물리학, 
정치과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주제별로 고등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큐 이션한 사이트
∙각 주제별로 정보원에 한 소개를 수록하고, 상세 주제별 콘텐츠를 
한 에 사이트맵 형태로 볼 수 있어 체 자료에 한 개략 인 악을 

용이하도록 해 둠
∙소주제별 콘텐츠 링크를 클릭하면 텍스트, 이미지, 슬라이드 자료 등 
여러 형태로 구성된 교육 자료를 열람 가능

출처: 한국 문도서 의회. 2019. 디지털 콘텐츠 큐 이션 서비스 사례조사  서비스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 재구성

<표 5> 국내외 도서  큐 이션 사례

국립세종도서 은 정책 정보에 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각 주제별로 한 달

에 한 번 씩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주제

에 한 2~3 의 정보와 함께 자료유형별로 

련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국외의 디지털 

콘텐츠 큐 이션에 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McGill 학도서 과 Boundless서비스가 콘텐

츠 큐 이션 서비스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 참조).

5. 공동체 기억보존센터로서의 도서  
운   큐 이션 제공 

2016년 지방문화원  자료 리 인력이 있는 

곳은 4.8%, 아카이빙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 문

화원은 16.7%로 자료 리 취약으로 인해 자료

의 소실 기에 처해져 있다. 문정희와 장우권

(2008)은 남지역의 지방문화원 황을 분석

한 연구를 진행하 는데, 연구에 따르면,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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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임직원은 무보수 명

직이며 다른 직업과 겸임하고 있어 실질 으

로 문화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인원은 사무

국장과 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직원 

수가 2.4명으로 소수의 직원으로 운 되고 있었

다. 문화원에서는 축제나 문화 술 행사, 문화

술 교육사업, 지역주민의 술 활동 사업 등

과 같은 사회교육 측면에서의 외부  요구가 증

되고 있어 향토자료 조사 연구  발간을 비

롯한 리 업무까지 병행되어 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정보서비스는 물론 문

화 로그램 제공, 정보공유 공간 제공, 취약주

민에 한 서비스 제공 등 상당히 다양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도서 에서 지역의 다양

한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 필요하다. 기존 도서 의 경우 체계 인 자

료 수집 방안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재 문

화원  각종 문화기 과의 력을 통해 자료 

리를 원활히 운 할 수 있을 것으로 악된다.

1) 지역 거 의 공동체 기억보존 역할 수행

재 역사자료와 지역의 기록물은 국가 으

로 지역 으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

 가치가 상품으로 연결되어 지역에 수익을 

불러다 주는 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요한 자료의 역할을 하고 있다(최정은 2010). 

도서 은 지역의 역사의 기록화가 가능한 지역

공동체 내 특정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서화, 

시각화, 구술 등의 형태로 생산된 기록을 공동

체 구성원 간에 아카이 로써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장윤이(2014) 연구에서 박물 은 기록학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박물 학  의 유물

로 리하고 있어 보존을 한 수장고 시설과 

항온․항습기, 공기청정기 등을 선치하는 등 

보존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고, 국립 앙박물

을 심으로 운 되는 표 유물 리 시스템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박물 으로

서 충실한 유물 리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으나, 

박물 에서 리하고 있는 체 유물의 내용공

개에 한 일반시민의 근에 제한이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도서 자료를 수집․정리․분

석․보존하여 공 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

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인 도서 에서 기록물에 한 

일반시민의 근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도립도서  연구에 따

르면, 지역 자료의 경우 지방 행정기 과 도서

, 박물 의 망라  수집 뿐 아니라, 기 자치

단체  개인 소장품에 해서도 수집을 해야 

한다고 하 다. 지방행정기   지방 문화원

에서는 자료의 리와 공간이 부족하여 공공기

 문고 자료실 등을 상으로 자료 이  검토

를 진행하여야 하며, 지역납본체제를 마련하여 

공공도서 이 지역의 기억보존의 거 으로서

의 기능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다양한 력 계 구축을 통한 지역 자료 

수집 

공동체 기억보존센터는 향토자료의 정기  

수집과 보존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력 계 구축을 통한 지역 자료의 수집을 진

행할 필요가 있다. 도립도서  ISP 략 연구

(2015)에서 력 계 구축을 통한 지역 자료 

수집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해당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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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도서 에서 물리 으로 향토자료를 수집

하기 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

하 다. 첫째, 지역 내 발간물에 한 극  수

집과 DB 구축, 둘째, 지역 유 기 과의 력

연계를 통한 문화자원 수집  원문 DB구축, 

서비스, 셋째, 고문헌  족보 등 보존 가치 있

는 자료에 한 원문 DB 구축, 서비스 넷째, 지

역 자료에 한 다양한 형태의 망라  수집 (사

진, 상, 녹음자료, 지도, 구술자료 등) 다섯째, 

지역의 행정․역사․문화․사회 반에 한 

기록 자료들을 체계 으로 수집, 보존하여 고

품질 지식정보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도서 이 자료를 구축하고, 자료 이 이 어

려운 자료가 많으며, 모든 자료를 도서 으로 

집 하여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도서 과 지역 행정기 의 자료, 기타 유 기

, 개인의 자료를 모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로 구축하여 자료에 쉽게 근할 수 있고, 언제

든지 도서 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모으는 방

안이 필요할 것으로 악된다. 

6. 결론  제언

본 연구의 목 은 지역 도서 이 지역 거  

기억보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 으로 거

듭나기 해 련 황을 조사 분석하여 도서

이 지역의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 목 과 

역할을 제시하기 해 수행되었다. 

공공도서 은 지역주민의 정보요구를 수용

하고 사 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

료를 수집하고 사하여야 한다(이진민 2003). 

도서 은 통 으로 기록보존소로서의 역할

을 수행해왔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지역 

고유의 자료, 향토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할 뿐

만 아니라 서비스하는 기 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 자료의 경우 개인, 

기 , 단체 등 다양한 개인  집단이 보유하고 

있어 그 목 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도서 이 지역과의 연계 력을 

통해 자료를 직  구축할 뿐만 아니라, 지역 자

료의 데이터베이스를 도서 에서 활용할 수 있

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으며, 황 

분석을 통해 지방문화원, 박물  등이 아닌 도

서 에서 기억보존센터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

유를 설명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지방문화원  자료

리 인력이 있는 곳은 4.8%, 아카이빙을 시행

하고 있는 지방 문화원은 16.7%로 자료 리 취

약으로 인해 자료의 소실 기에 처해져 있다. 

그러나 도서 의 경우 체계 인 자료 수집 방

안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재 문화원  각

종 문화기 과의 력을 통해 자료 리를 원

활히 운 할 수 있을 것으로 악된다.

둘째, 박물 에서 리하고 있는 체 유물

의 내용공개에 한 일반시민의 근에 제한이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도서 자료를 수집․정

리․분석․보존하여 공 에게 제공함으로써 정

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인 도서 에서 기록물에 

한 일반시민의 근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이 공동체 기억보

존센터로서의 역할을 제안하고 도서 이 수집 

 구축한 정보를 기반으로 모든 이용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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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큐 이션 서비스 방안 정

도로 제안을 마무리하 다. 하지만 후속 연구

를 통해 직 인 정보 구축 방안  큐 이션 

서비스 구축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공동체 기억보존센터로

서의 도서  구축에 한 제안은, 재 도서

에서 사서들이 담당하는 업무의 과 함이 드러

나고, 문화원이나 문화기 의 역할까지 도서

에서 담당을 하려면, 이에 필요한 인력이나 

산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착할 수 있다. 따라

서 이후 연구에서 실  가능한 구체화된 항목

의 도출을 보다 발 시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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