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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작은도서 을 상으로 작은도서 의 운 황을 조사하고 요도와 만족도 등에 

한 인식을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서울시 861개 작은도서 을 상으로 반 인 운  만족도, 

운  개선사항, 운 사항에 한 요도 등에 해 조사하 다. 연구결과, 유형별 구분에 따른 공립과 사립에 

구별 없이 작은도서 에 한 운 지원 확 , 홍보 강화, 자원 사자의 교육  처우 개선, 장서의 질  

향상 도모, 공간과 시설의 지속  개선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획일 인 산지원  지도 리가 

아니라 운 주체에 따른 운  특성을 감안하여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여 작은도서  개선을 한 방안을 

설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the operation of small libraries 

in Seoul and to assess the perception of their importance and satisfaction. For this purpose, 

861 small libraries in Seoul were surveyed on the overall operational satisfaction, operational 

improvement, and the importance of operation. As a result, it was discovered that there is 

a demand for increased operational support for small libraries, enhanced publicity, improved 

education and treatment of volunteers, improved quality of the book collection, and continuously 

improved space and facilities. Furthermore, the public and private libraries should be classified 

to reflect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operating entity, rather than implementing the 

uniform budget support and guidan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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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작은도서 은 해방 후 문맹 퇴치와 농  계

몽을 목 으로 민간에서 자발 으로 조성한 마

을문고에서 비롯되었다. 2006년 9월에 개정된 

｢도서 법｣과 이 의 ｢도서   독서진흥법｣ 

에서는 공공도서 과 문고에 한 정의가 명시

되어 있을 뿐이며, 작은도서 에 한 법 인 

개념의 규정은 이후 2009년 3월에 개정된 ｢도

서 법｣에서 최 로 이루어졌다.

｢도서 법｣에 의하면, 작은도서 은 공 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 으로 하는 도서 으로서 공립 

공공도서 의 시설  도서 자료 기 에 미달

하는 도서 이다. 

작은도서 은 법에서 명시한 최소규모 이상

의 시설․자료․인력을 갖추고 근성이 좋은 

곳에 치하며 비 리로 지역주민에게 정보서

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문화  정보를 만들

어가는 커뮤니티의 생성체이자 소규모의 생활

친화 인 독서․교육․문화 공간이다. 

작은도서 은 설립주체에 따라 공립작은도

서 과 사립작은도서 으로 구분되며, 작은도

서 은 공공도서 처럼 체계화된 시스템을 가

지지는 못하지만 지역주민의 자치를 기반으로 

지식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다양한 문화 복지기

능을 수행하고 있다. 세부 으로 보면, 지식정

보제공기능, 평생학습기능, 사회복지기능, 지역

공동체기능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작은도서 은 2015년 통계를 기 으로 

5,595개가 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

지자체별 운  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287

개로 가장 많은 작은도서 을 운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 861개, 주 433개, 경남 402개 순

으로 나타났다. 체 5,595개  서울, 경기, 인천 

세 지역에 2,366개의 작은도서 이 운 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반에 가까운 작은도서 이 

수도권역에 집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

장 은 수의 작은도서 이 있는 지역은 세종으

로 17개이고 다음으로 울산 137개, 제주 152개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2012년 3,951개에서 

2013년 4,686개로 증가하 으며, 2014년에는 

5,234개, 2015년 5,595개로 작은도서 의 수가 

매년 꾸 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2014의 경우 경기도가 79개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북 46개, 부산과 주가 각 44개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작은도서

의 운 성과에 한 논란도 많이 있지만, 특

성화 서비스를 통해 성공 으로 운 되고 있는 

작은도서 도 상당히 많이 있다. 를 들어 실

버타운개념 아 트인 내장산실버아 트 내에 

치한 실버작은도서 은 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보내거나 특별한 문화 공간 없이 여가

를 보내는 지역주민들의 생활 착형 독서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 여행인문학

학교인 ‘길 의 꿈’ 도서 은 이용자들에게 여

행을 통하여 세상과 자신을 발견하는 첫걸음으

로 작용하는 것을 목표로 개 하 으며, 도서

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여행 로그램을 기획

할 뿐만 아니라, 여행을 비하고 있는 비여

행자들의 여행 비  여행기획, 여행모임의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외 국외 이주민을 

한 안산 다문화작은도서 , 생명친화  가치

를 강조하는 샘생태자연도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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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작은도서  계자(사

서, 자원 사자 등)를 상으로 작은도서 의 

반 인 운  만족도, 운  개선사항, 운 사

항에 한 요도 등 운 에 한 인식을 악

하며,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 작은도서 의 최

화된 운 방식을 제안하여 자치구 작은도서

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 다.

2. 선행 연구

작은도서 에 한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었

으며, 본 연구에서는 작은도서  운 실태조사 

연구, 작은도서  력사례 연구, 작은도서  평

가지표  통계 련 연구 등 본 연구주제와 련

이 있는 선행연구들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먼 , 작은도서  운  실태조사 연구로 2006

년에 작은도서  조성평가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문화사회연구소(2006)는 이 연구를 통해 생활

권 공공문화기반시설로서 작은도서 이 갖는 

특이성을 규명하고, 운  실태를 알아보기 

한 지표체계를 개발함과 동시에 2006년에 국립

앙도서 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국 58개의 

작은도서 을 상으로 지조사를 실시하

다. 이후 양재한(2008)은 작은도서  운 실태 

연구를 마산지역 작은도서 의 사회  역할 변

화과정과 방향을 심으로 실시하 다. 작은도

서 의 사회  역할은 작은도서 이 하고 있

는 사회의 모습에 따라 변화하며, 이에 따라 마

산지역 작은도서 의 역할 변화과정도 한국사

회와 지역사회의 변화과정과 련이 있다고 보

았다. 이에 따라 1980년  진보성향의 민간도

서  시기, 1990년  주민참여형 마을도서  

시기, 2000년  민 력형 작은도서  시기로 

나 어 작은도서 의 사회  역할 변화과정을 

해석하고, 그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 다. 한 

이종문(2011)은 부산 역시 지역 새마을문고

를 상으로 법  상과 련한 실태를 분석

하 다. 그 결과, 부산 역시 지역의 새마을문

고는 154개로 악되었으며, 부분의 문고가 

법  요건에 미달하 고, 지역 간 편차도 심각

한 것으로 악되었다. 한편 국 단 로 작은

도서  운  실태조사도 수행되었으며, 차성종, 

안인자, 윤소 (2012)은 국 작은도서 에 

한 기본정보, 소장자료, 시설  설비, 인 자원, 

산, 이용  이용자, 서비스 황 등 정확한 통

계자료를 산출하기 한 목 으로 크게 4단계

의 단계별 조사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작

은도서 의 열악한 실을 극복하여 향후 작은

도서  통계 리  운  활성화를 꾀하기 

한 시사 을 제안하 다.

작은도서  간의 력은 그 규모가 작기 때

문에 도서  력연구가 매우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와 련하여 이재희(2006)는 부천시 

공공도서 과 작은도서  력사례 연구를 수

행했으며, 이 연구를 통해 공공도서   작은

도서  황을 조사하고, 공공도서 과 작은도

서  력시스템을 악하여, 작은도서  운

의 문제 을 도출하여 작은도서 이 제 로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 과 병행한 

장기발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제안하 다. 

한 이진우(2006)는 작은도서  설립운동의 

실체와 공공도서 과의 련성 연구를 수행하

으며, 작은도서 을 설립․운 하고 있는 

표 인 4개 도시의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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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을 살

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이후 작은도서  설립

이 공공도서 과 어떠한 연 성을 가지고 추진

되어야할 것인지를 제시하 다. 윤명희(2011)

는 공공도서 의 작은도서  지원 력 사례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 작

은도서  황 조사를 토 로 주시 작은도서

 정책수립  집행사례를 기술하 으며, 

주시가 ｢도서 법 시행령｣의 작은도서  시설 

 자료 기 의 법  테두리 안에서 작은도서

의 지원과 력 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지역 

공공도서  력체계 속에서 어떻게 작은도서

의 성장을 도모해 왔는지 기술하 다. 작은

도서  력네트워크의 구조  특성에 한 연

구도 수행되었으며, 이정호(2013)는 이용자의 

요구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해 지역사회 

내의 작은도서 들이 연계  력하는 네트워

크의 특성을 탐색 으로 분석하 다. 이를 해 

부천지역 내의 60개의 작은도서 을 상으로 

력네트워크에 한 계데이터를 수집하 다. 

연구결과, 공립작은도서  간에는 연계가 긴

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심성에서도 공립작

은도서 이 상 그룹을 형성하 고 지방자치단

체 등 외부 행 자를 포함한 네트워크에서도 공

공도서 과 공립작은도서 이 심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립작

은도서 은 부분 고립되어 있어 연계가 미약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이정호(2014)는 

작은도서  력 네트워크의 효과에 한 연구

를 수행하 다. 이 연구에서는 작은도서 이 구

축한 네트워크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해 부천

지역 내의 작은도서 을 상으로 정보교류, 

로그램 공유, 공동사업, 행사참가 등 네 개의 네

트워크 유형별 계 데이터를 수집하 다. 이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장에서 작은도서 의 

력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검

해보고 력 네트워크의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작은도서  평가지표  통계 련 연구는 지

속 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창기 2006년의 작

은도서  조성평가를 심으로 국립 앙도서

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국의 58개 <작은도서

>을 상으로 지조사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문화사회연구소 2006), 이후 안인자, 윤소 , 차

성종(2011)은 작은도서  통계지표 개선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에 의하면 작은도서

은 공공도서 의 역에 포함되면서 작은도서

의 제도  보완, 지원 정책틀 마련, 운 활성화

를 한 정책  결정을 하여야 하는 시기에 이르

으며, 이러한 정책결정 도구로서 도서 통계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은도서  통계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한 공유선

(2014)은 2013년 공공도서  평가지표를 바탕으

로 평가 내용과 방법 그리고 개선방향에 한 제

안과 2013년 서울시 작은도서  평가 검표와 

평가 결과를 통해 그동안 이 진 작은도서  실

태조사방법과의 차별성을 살피고 서울시 작은도

서 들의 실을 분석하 다. 한 작은도서 이 

공공도서 으로서 어떻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좋

을지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 다.

3. 연구설계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자치구별 작은도서

의 운 인식을 조사하기 하여 서울시 작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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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계자(사서, 자원 사자 등)를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를 해 선

행연구와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설문지를 개발

하 으며, 설문지는 크게 반 인 운  만족

도, 운  개선사항, 운 사항에 한 요도, 운

사항에 한 만족도, 그리고 기타의견으로 

구성하 다(<표 1> 참조). 

본 연구의 설문 상은 2015년 말 기 으로 

등록된 서울시 861개 작은도서 이며, 설문기

간은 2016년 8월 16일부터 8월 26일까지 약 2주

간 진행되었다. 설문지 배포방법으로 작은도서

의 계자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고, 세 

차례의 화 통화를 통해 설문 응답을 요청하

다. 온라인 설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설문 

응답자의 편의를 해 팩스나 스마트폰을 통한 

설문도 겸하여 수행하 다. 

861개의 작은도서   335개의 작은도서  

계자가 응답하여 38.90%의 회수율을 나타냈

으나, 335개의 설문  작은도서  계자의 업

무 특성과 일부 문항에 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

하여 문항별로 무응답이 발생하 다. 응답도서

의 일반 인 사항인 소속구, 개 년도, 도서 의 

유형에 해서는 335개 이 모두 성실하게 응답

하 으나, 공․사립의 운 방식, 상근운 자 수

에 해서는 311개 이 응답하고, 24개 이 무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반 인 운  

만족도, 운  개선사항에 한 응답은 311건, 무

응답이 24건, 운 사항에 한 요도에 하여 

응답이 278건, 무응답이 57건, 운 사항에 한 

만족도에 해서는 응답이 238건, 무응답이 97

건으로 나타나, 체 으로는 회수된 설문  

28.95%가 무응답으로 확인되었다. 

항목 조사내용

응답도서 의 일반 인 사항

소속구

개 년도

도서  유형

도서  운 방식

상근 운 자 수

반 인 운  만족도

체 사항에 한 만족도

보유한 자료에 한 만족도

공간/시설에 한 만족도

지자체 지원에 한 만족도

운  개선사항 가장 개선되어야 할 사항

운 사항에 한 요도

운  산에 한 요도

장서에 한 요도

시설에 한 요도

서비스에 한 요도

로그램에 한 요도

인력에 한 요도

홍보에 한 요도

기타의견 작은도서 과 련하여 기타 도움이 될 만한 의견

<표 1>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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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의 회신율이 조한 원인은 작은도

서 에서 근무하는 담당자의 업무 특성과 련 

있다. 부분의 작은도서  리자가 자원 사

자로 운 되어 있는데, 자원 사자들은 부분 

컴퓨터를 다루는 것이 서툰 노인 는 장애인, 

주부로서 온라인 설문에 한 응답이 서툴고, 

자신의 정보가 낯선 사람에게 노출된다는 두려

움과 함께 작은도서  운 정보를 공개하는 것

에 해 방어 인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작은

도서  자원 사자의 활동시간의 경우, 매 요

일마다 다른 자원 사자들이 출근하여 도서

을 운 하기 때문에 도서 에 한 반 인 

상황을 근무자가 악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었

다. 설문에 응답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어렵다고 설문 도  포기하거나 설문을 

거 하는 경우가 많았다.

4. 설문조사 결과

4.1 응답도서 의 일반 인 사항

서울시 자치구별 작은도서  운  인식에 

한 조사를 해 일반 인 사항으로 소속구, 개

년도, 설립유형, 공립 작은도서 의 운 방

식, 사립 작은도서 의 운 방식, 상근 운 자 

수 등으로 나 어 분석하 다.

4.1.1 소속구

설문에 응답한 서울시 작은도서 의 소속구

를 조사한 결과, 악구, 성북구, 은평구가 각각 

19개(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작구

는 18개(5.37%), 동 문구 17개(5.07%), 진

구 15개(4.48%), 서 구, 성동구, 등포구가 

각 14개(4.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소속구 N %

강남구 10 2.99 

강동구 12 3.58 

강북구 13 3.88 

강서구 13 3.88 

악구 19 5.67 

진구 15 4.48 

구로구 12 3.58 

천구 7 2.09 

노원구 13 3.88 

도 구 12 3.58 

동 문구 17 5.07 

동작구 18 5.37 

마포구 13 3.88 

서 문구 10 2.99 

서 구 14 4.18 

성동구 14 4.18 

성북구 19 5.67 

송 구 12 3.58 

양천구 10 2.99 

등포구 14 4.18 

용산구 12 3.58 

은평구 19 5.67 

종로구 13 3.88 

구 13 3.88 

랑구 11 3.28 

합계 335 100.00 

유효 값: 335, 결측 값: 0

<표 2> 서울시 작은도서  소속구 응답률

4.1.2 개 년도

서울시 작은도서 의 개 년도를 분석한 결과, 

2012년이 34개(10.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2013년 31개(9.25%), 2014년 23개(6.87%), 

2015년 20개(5.97%) 순으로 나타났다. 작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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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에 한 법 인 개념의 규정이 2009년 3월

에 개정된 ｢도서 법｣에서 최 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2009년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악되고 있다(<표 3> 참조). 

개 년도 N %

1977 1 0.30

1986 2 0.60

1987 2 0.60

1990 6 1.79

1991 4 1.19

1993 4 1.19

1994 2 0.60

1995 6 1.79

1996 4 1.19

1997 7 2.09

1998 6 1.79

1999 5 1.49

2000 11 3.28

2001 6 1.79

2002 8 2.39

2003 3 0.9

2004 7 2.09

2005 8 2.39

2006 8 2.39

2007 11 3.28

2008 16 4.78

2009 12 3.58

2010 12 3.58

2011 19 5.67

2012 34 10.15

2013 31 9.25

2014 23 6.87

2015 20 5.97

2016 4 1.19

합계 282 100.00

유효 값: 282, 결측 값: 71

<표 3> 서울시 작은도서  연도별 개 년도 

응답률

개 년도를 5년 단  기 으로 구분하여 분

석한 결과, 282개   131개(46.45%)의 작은

도서 이 2011년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

다(<표 4> 참조). 

개 년도 N %

1990년 이하 11 3.90 

1991-1995년 16 5.67 

1996-2000년 33 11.70 

2001-2005년 32 11.35 

2006-2010년 59 20.92 

2011년 이후 131 46.45 

합계 282 100.00

유효 값: 282, 결측 값: 71

<표 4> 서울시 작은도서  개 년도 응답률 

(5년 단 )

4.1.3 설립유형

서울시 작은도서 의 설립유형에 해 분석

한 결과, 공립 작은도서 이 208개 (62.09%)

으로 나타났고, 사립 작은도서 이 127 (37.91%)

으로 나타났다. 2015년 작은도서 운 실태 조

사  운 평가 결과보고서(2016)에 나타난 서

울시 작은도서 의 설립  운 주체별의 공립 

47.7%, 사립의 52.3%로 나타나는데, 본 연구

에서 그에 못 미치는 이유는 공립의 경우 주민

센터  지역 구립도서 에서 리하여, 높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사립은 리 부

분이 미흡하여 응답률이 조하게 나타났기 때

문인 것으로 악된다(<표 5> 참조). 

설립유형 N % Std

공립 208 62.09

0.486사립 127 37.91

합계 335 100.00

유효 값: 335, 결측 값: 0

<표 5> 서울시 작은도서  유형별 응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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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공립 작은도서 의 운 방식

공립 작은도서 의 운 방식에 해 분석한 

결과, 지자체 직 의 경우 69.61%, 탁 운 의 

경우 30.39%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립 작은

도서 의 경우 지자체 직 으로 운 하는 곳이 

탁으로 운 하는 곳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운 방식 N % Std

지자체 직 142 69.61

0.461탁 운 62 30.39

합계 204 100.00

유효 값: 204, 결측 값: 4

  <표 6> 서울시 작은도서  공립일 경우 

운 방식 응답률

공립 작은도서 의 자치구별 운 방식을 조

사한 결과, 구로구, 노원구, 서 구, 성북구, 양

천구, 등포구와 랑구의 경우 각각 지자체 

직 이 100%로 나타났다. 탁운 의 경우 종

로구가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악구 

69.23%, 서 문구와 은평구가 각각 57.14% 순

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4.1.5 사립 작은도서 의 운 방식

사립 작은도서 의 운 방식을 분석한 결과, 

개인  단체 설립이 39.37%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종교기  설립 29.92%, 아 트 설립 

25.98%, 새마을 문고 4.72%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참조). 

소속구
지자체 직 탁 운 합계

N % N % N %

강남구 4 50.00 4 50.00 8 100.00

강동구 4 44.44 5 55.56 9 100.00

강북구 4 66.67 2 33.33 6 100.00

강서구 7 77.78 2 22.22 9 100.00

악구 4 30.77 9 69.23 13 100.00

진구 9 90.00 1 10.00 10 100.00

구로구 4 100.00 0 0.00 4 100.00

천구 2 50.00 2 50.00 4 100.00

노원구 12 100.00 0 0.00 12 100.00

도 구 6 85.71 1 14.29 7 100.00

동 문구 7 70.00 3 30.00 10 100.00

동작구 9 60.00 6 40.00 15 100.00

마포구 2 50.00 2 50.00 4 100.00

서 문구 3 42.86 4 57.14 7 100.00

서 구 8 100.00 0 0.00 8 100.00

성동구 11 91.67 1 8.33 12 100.00

성북구 6 100.00 0 0.00 6 100.00

송 구 3 50.00 3 50.00 6 100.00

<표 7> 서울시 공립 작은도서 의 자치구별 운 방식 응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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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방식 N % Std

개인  단체 설립 50 39.37

1.251

새마을 문고 6 4.72

종교기  설립 38 29.92

아 트 설립 33 25.98

합계 127 100.00

유효 값: 127, 결측 값: 0

<표 8> 서울시 사립 작은도서 의 운 방식 응답률

사립 작은도서 의 자치구별 운 방식을 조

사한 결과, 개인  단체 설립의 경우 노원구가 

100%로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새마을 

문고는 악구가 60%, 종교기 은 종로구가 

100%, 아 트 설립은 강남구가 100%로 나타났

다(<표 9> 참조). 

소속구
개인  단체 설립 새마을 문고 종교기  설립 아 트 설립 합계

N % N % N % N % N %

강남구 0 0.00 0 0.00 0 0.00 2 100.00 2 100.00

강동구 1 50.00 0 0.00 0 0.00 1 50.00 2 100.00

강북구 4 66.67 0 0.00 1 16.67 1 16.67 6 100.00

강서구 1 25.00 0 0.00 2 50.00 1 25.00 4 100.00

악구 1 20.00 3 60.00 1 20.00 0 0.00 5 100.00

진구 2 40.00 0 0.00 2 40.00 1 20.00 5 100.00

구로구 3 37.50 0 0.00 1 12.50 4 50.00 8 100.00

천구 2 66.67 0 0.00 0 0.00 1 33.33 3 100.00

노원구 1 100.00 0 0.00 0 0.00 0 0.00 1 100.00

<표 9> 서울시 사립 작은도서 의 자치구별 운 방식 응답률

소속구
지자체 직 탁 운 합계

N % N % N %

양천구 5 100.00 0 0.00 5 100.00

등포구 7 100.00 0 0.00 7 100.00

용산구 8 80.00 2 20.00 10 100.00

은평구 3 42.86 4 57.14 7 100.00

종로구 2 20.00 8 80.00 10 100.00

구 7 70.00 3 30.00 10 100.00

랑구 5 100.00 0 0.00 5 100.00

합계 142 70.91 62 29.08 204 100.00

유효 값: 204, 결측 값: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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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상근운 자 수

서울시 작은도서 의 상근운 자 수를 분석

한 결과 1명이 44.48%로 과반수에 가깝게 나

타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 고, 0명 20.25%, 

3명 이상 18.40%, 2명 16.87% 순으로 나타났

다(<표 10> 참조). 

상근운 자 수를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구로구에서 0명이 50%로 자치구 가운데 직원

이 없는 도서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근운 자가 1명인 경우 천구가 85.71%, 2

명인 경우 종로구가 38.46%, 3명 이상인 경우 

양천구가 50%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미

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상근운 자 N % Std

0명 66 20.25

0.999

1명 145 44.48

2명 55 16.87

3명 이상 60 18.40

합계 326 100.00

유효 값: 326, 결측 값: 9

<표 10> 서울시 작은도서  상근운 자 응답률

소속구
개인  단체 설립 새마을 문고 종교기  설립 아 트 설립 합계

N % N % N % N % N %

도 구 3 60.00 0 0.00 1 20.00 1 20.00 5 100.00

동 문구 5 71.43 0 0.00 1 14.29 1 14.29 7 100.00

동작구 1 33.33 0 0.00 2 66.67 0 0.00 3 100.00

마포구 5 55.56 0 0.00 3 33.33 1 11.11 9 100.00

서 문구 2 66.67 0 0.00 1 33.33 0 0.00 3 100.00

서 구 2 33.33 0 0.00 0 0.00 4 66.67 6 100.00

성동구 1 50.00 0 0.00 1 50.00 0 0.00 2 100.00

성북구 3 23.08 0 0.00 3 23.08 7 53.85 13 100.00

송 구 5 83.33 1 16.67 0 0.00 0 0.00 6 100.00

양천구 3 60.00 0 0.00 0 0.00 2 40.00 5 100.00

등포구 3 42.86 0 0.00 3 42.86 1 14.29 7 100.00

용산구 1 50.00 0 0.00 1 50.00 0 0.00 2 100.00

은평구 1 9.09 0 0.00 7 63.64 3 27.27 11 100.00

종로구 0 0.00 0 0.00 3 100.00 0 0.00 3 100.00

구 0 33.33 1 0.00 2 66.67 0 0.00 3 100.00

랑구 0 16.67 1 0.00 3 50.00 2 33.33 6 100.00

합계 50 39.37 6 4.72 38 29.92 33 25.98 127 100.00

유효 값: 127, 결측 값: 0



서울시 작은도서  운 에 한 인식조사 연구  195

소속구
0명 1명 2명 3명 이상 합계

p
N % N % N % N % N %

강남구 0 10.00 1 40.00 5 10.00 4 40.00 10 100.00

0.001

강동구 1 10.00 4 40.00 1 10.00 4 40.00 10 100.00

강북구 1 8.33 10 83.33 0 0.00 1 8.33 12 100.00

강서구 5 38.46 3 23.08 3 23.08 2 15.38 13 100.00

악구 5 27.78 5 27.78 1 5.56 7 38.89 18 100.00

진구 5 33.33 6 40.00 1 6.67 3 20.00 15 100.00

구로구 6 50.00 3 25.00 0 0.00 3 25.00 12 100.00

천구 1 14.29 6 85.71 0 0.00 0 0.00 7 100.00

노원구 1 8.33 8 66.67 2 16.67 1 8.33 12 100.00

도 구 2 16.67 6 50.00 1 8.33 3 25.00 12 100.00

동 문구 0 0.00 11 64.71 5 29.41 1 5.88 17 100.00

동작구 5 27.78 7 38.89 6 33.33 0 0.00 18 100.00

마포구 3 25.00 6 50.00 2 16.67 1 8.33 12 100.00

서 문구 1 11.11 5 55.56 3 33.33 0 0.00 9 100.00

서 구 6 42.86 4 28.57 2 14.29 2 14.29 14 100.00

성동구 1 7.14 9 64.29 1 7.14 3 21.43 14 100.00

성북구 6 31.58 9 47.37 2 10.53 2 10.53 19 100.00

송 구 3 25.00 2 16.67 2 16.67 5 41.67 12 100.00

양천구 0 0.00 5 50.00 0 0.00 5 50.00 10 100.00

등포구 3 23.08 6 46.15 2 15.38 2 15.38 13 100.00

용산구 3 25.00 6 50.00 1 8.33 2 16.67 12 100.00

은평구 5 27.78 6 33.33 5 27.78 2 11.11 18 100.00

종로구 1 7.69 5 38.46 5 38.46 2 15.38 13 100.00

구 0 0.00 5 38.46 4 30.77 4 30.77 13 100.00

랑구 2 18.18 7 63.64 1 9.09 1 9.09 11 100.00

체 66 20.25 145 44.48 55 16.87 60 18.40 326 100.00

유효 값: 326, 결측 값: 9

<표 11> 서울시 작은도서 의 자치구별 상근운 자 황

4.2 반 인 운  만족도

서울시 자치구별 작은도서 의 반 인 운

 만족도를 알아보기 해, 운 에 한 체

인 상황에 한 만족도, 보유한 자료에 한 

만족도, 공간/시설에 한 만족도, 지자체 지원

에 한 만족도, 이용자에 한 만족도 등으로 

나 어 분석하 다.

4.2.1 운 에 한 체 인 만족도

작은도서 의 운 에 한 체 인 상황에 

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

이 51.12%로 과반수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12.22%로 나

타났다(<표 12> 참조). 

자치구별 작은도서 의 운 련 체 인 

상황에 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강남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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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상황 N % M Std

매우 불만족 7 2.25

3.45 0.871

불만족 31 9.97

보통 114 36.66

만족 132 42.44

매우 만족 27 8.68

합계 311 100.00

유효 값: 311, 결측 값: 24

<표 12> 서울시 작은도서 의 운 련 반 인 만족도

평균이 4.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원구

와 구가 각각 평균 3.83, 악구와 송 구가 

각각 3.82, 강동구 3.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참조).

운 유형별 운 련 체 인 상황에 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공립의 경우 평균이 3.50, 

소속구
운 련 체 인 사항에 한 만족도

N % M std

강남구 10 3.22 4.10 0.738 

강동구 10 3.22 3.80 0.789 

강북구 11 3.54 3.73 0.905 

강서구 13 4.18 3.62 0.870 

악구 17 5.47 3.82 0.951 

진구 13 4.18 3.38 1.193 

구로구 12 3.86 3.42 0.900 

천구 7 2.25 3.00 1.000 

노원구 12 3.86 3.83 0.577 

도 구 12 3.86 3.58 0.669 

동 문구 16 5.14 3.13 0.806 

동작구 15 4.82 3.00 0.845 

마포구 11 3.54 3.36 1.027 

서 문구 9 2.89 2.67 1.118 

서 구 14 4.50 3.07 0.730 

성동구 14 4.50 3.50 0.519 

성북구 18 5.79 3.67 0.767 

송 구 11 3.54 3.82 0.405 

양천구 8 2.57 3.25 0.707 

등포구 12 3.86 3.58 0.669 

용산구 12 3.86 3.08 0.900 

은평구 18 5.79 3.28 1.018 

종로구 13 4.18 3.54 0.877 

구 12 3.86 3.83 0.835 

랑구 11 3.54 3.09 0.701 

합계 311 100.00 3.45 0.871 

유효 값: 311, 결측 값: 24

<표 13> 서울시 작은도서  자치구별 운 련 반 인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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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은 3.38로 공립이 사립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4.2.2 보유한 자료에 한 만족도

작은도서 에서 보유한 자료에 한 만족도

를 분석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50.16%로 

과반수 이상이 보유한 자료에 해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12.22%

로 나타나 자료 만족도는 비교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5> 참조).

자치구별 작은도서 의 보유한 자료에 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강북구의 평균이 3.91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악구와 송 구의 

평균이 각각 3.82, 구 3.75, 노원구와 등포

구가 각각 3.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 

설립유형 N % M std t p

공립 192 61.74 3.50 .856
1.200 0.231

사립 119 38.26 3.38 .892

유효 값: 311, 결측 값: 24

<표 14> 서울시 작은도서 의 운 유형별 운 련 반 인 만족도

보유 자료 N % M Std

매우 불만족 2 0.64

3.45 0.821

불만족 36 11.58

보통 117 37.62

만족 132 42.44

매우 만족 24 7.72

합계 311 100.00

유효 값: 311, 결측 값: 24

<표 15> 서울시 작은도서 의 보유한 자료에 한 만족도

소속구
보유한 자료에 한 만족도

N % M std

강남구 10 3.22 3.30 1.252

강동구 10 3.22 3.50 .850

강북구 11 3.54 3.91 .539

강서구 13 4.18 3.38 .961

악구 17 5.47 3.82 .728

진구 13 4.18 3.15 .987

구로구 12 3.86 3.33 .651

천구 7 2.25 3.29 .756

<표 16> 서울시 작은도서  자치구별 보유한 자료에 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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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유형별 보유한 자료에 한 만족도를 분

석한 결과, 공립의 경우 평균 3.44, 사립은 3.46

으로 사립이 공립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인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4.2.3 공간  시설에 한 만족도

작은도서 의 공간  시설에 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46.95%, 불만

족이라는 응답이 24.12%로 나타나, 공간/시설

에 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약 2배 더 높게 나타

났다(<표 18> 참조). 

자치구별 작은도서 의 공간  시설에 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성북구의 평균이 3.83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등포구가 평균 3.67, 

강북구와 송 구가 각각 3.64, 성동구 3.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운 유형별 공간  시설에 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공립의 경우 평균이 3.26, 사립은 

3.35로 사립이 공립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은 

설립유형 N % M std t p

공립 192 61.74 3.44 .797
-.203 0.839

사립 119 38.26 3.46 .862

유효 값: 311, 결측 값: 24

<표 17> 서울시 작은도서 의 운 유형별 보유한 자료에 한 만족도

소속구
보유한 자료에 한 만족도

N % M std

노원구 12 3.86 3.67 .778

도 구 12 3.86 3.58 .793

동 문구 16 5.14 3.56 .814

동작구 15 4.82 3.33 .724

마포구 11 3.54 3.09 .831

서 문구 9 2.89 3.22 .972

서 구 14 4.50 3.29 .825

성동구 14 4.50 3.57 .646

성북구 18 5.79 3.56 .511

송 구 11 3.54 3.82 .751

양천구 8 2.57 3.25 1.165

등포구 12 3.86 3.67 .778

용산구 12 3.86 3.42 .669

은평구 18 5.79 3.17 .985

종로구 13 4.18 3.38 .870

구 12 3.86 3.75 .754

랑구 11 3.54 3.00 .775

합계 311 100.00 3.45 .821

유효 값: 311, 결측 값: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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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시설 N % M Std

매우 불만족 11 3.54

3.29 1.017

불만족 64 20.58

보통 90 28.94

만족 115 36.98

매우 만족 31 9.97

합계 311 100.00

유효 값: 311, 결측 값: 24

<표 18> 서울시 작은도서  공간  시설에 한 만족도

소속구
공간/시설에 한 만족도

N % M std

강남구 10 3.22 3.40 1.265 

강동구 10 3.22 3.50 1.080 

강북구 11 3.54 3.64 0.674 

강서구 13 4.18 3.46 1.266 

악구 17 5.47 3.29 1.105 

진구 13 4.18 3.23 1.092 

구로구 12 3.86 3.00 1.128 

천구 7 2.25 2.71 0.756 

노원구 12 3.86 3.25 1.357 

도 구 12 3.86 3.33 1.073 

동 문구 16 5.14 3.56 0.892 

동작구 15 4.82 3.07 0.961 

마포구 11 3.54 3.27 0.786 

서 문구 9 2.89 3.11 1.453 

서 구 14 4.50 2.71 1.069 

성동구 14 4.50 3.57 0.756 

성북구 18 5.79 3.83 0.786 

송 구 11 3.54 3.64 0.809 

양천구 8 2.57 3.13 0.835 

등포구 12 3.86 3.67 0.888 

용산구 12 3.86 3.00 0.739 

은평구 18 5.79 2.89 1.079 

종로구 13 4.18 3.08 1.188 

구 12 3.86 3.33 0.888 

랑구 11 3.54 3.36 0.924 

합계 311 100.00 3.29 1.017 

유효 값: 311, 결측 값: 24

<표 19> 서울시 작은도서 의 자치구별 보유한 자료에 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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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인식차이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0> 참조). 

4.2.4 지자체 지원에 한 만족도

지자체 지원에 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32.48%, 불만족이라는 응답

이 28.30%로 나타났다(<표 21> 참조). 

자치구별 작은도서 의 지자체 지원에 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악구의 평균이 3.53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남구와 강동구가 

각각 3.50, 노원구가 3.42, 은평구 3.39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표 22> 참조). 

운 유형별 운 련 지자체 지원에 한 만

족도를 분석한 결과, 공립이 3.14, 사립은 2.82로 

공립이 사립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집

단간 유의미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표 23> 참조). 

설립유형 N % M std t p

공립 192 61.74 3.26 1.009
-.824 0.411

사립 119 38.26 3.35 1.030

유효 값: 311, 결측 값: 24

<표 20> 서울시 작은도서  운 유형별 공간/시설에 한 만족도

지자체 지원 N % M Std

매우 불만족 25 8.04

3.02 1.013

불만족 63 20.26

보통 122 39.23

만족 83 26.69

매우 만족 18 5.79

유효 값: 311, 결측 값: 24

<표 21> 서울시 작은도서 의 지자체 지원에 한 만족도

소속구
지자체 지원에 한 만족도

N % M std

강남구 10 3.22 3.50 1.179 

강동구 10 3.22 3.50 0.850 

강북구 11 3.54 3.18 1.079 

강서구 13 4.18 3.23 0.927 

악구 17 5.47 3.53 0.943 

진구 13 4.18 2.38 0.768 

구로구 12 3.86 3.08 0.793 

천구 7 2.25 2.71 1.496 

<표 22> 서울시 작은도서 의 자치구별 지자체 지원에 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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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유형 N % M std t p

공립 192 61.74 3.14 .924
2.711 0.007

사립 119 38.26 2.82 1.117

유효 값: 311, 결측 값: 24

<표 23> 서울시 작은도서 의 운 유형별 지자체 지원에 한 만족도

4.3 운  개선사항

작은도서  운   가장 우선 으로 개선되

어야 할 사항에 해 조사한 결과, 운 산이 

37.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력 27.01%, 

시설 17.68%, 장서 9.97%, 로그램 6.11%, 서

비스 1.29% 순으로 나타났다(<표 24> 참조). 

자치구별로 가장 우선 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해 조사한 결과, 6개의 항목  가장 높

게 나타난 항목은 운 산이었으며, 운 산이 

가장 높게 나타난 자치구는 등포구가 75.00%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 구가 66.67%, 송

구가 54.55% 순으로 나타났다. 장서의 경우에

는 노원구와 양천구가 각각 25.00%, 시설의 경

우 천구가 57.14%, 로그램의 경우 구로구가 

25.00%, 인력의 경우 용산구가 75.00%로 나타

났다(<표 25> 참조).

소속구
지자체 지원에 한 만족도

N % M std

노원구 12 3.86 3.42 1.084 

도 구 12 3.86 2.92 0.900 

동 문구 16 5.14 2.88 1.025 

동작구 15 4.82 2.80 0.676 

마포구 11 3.54 2.36 1.027 

서 문구 9 2.89 2.67 1.323 

서 구 14 4.50 3.14 0.949 

성동구 14 4.50 3.07 0.730 

성북구 18 5.79 3.00 1.029 

송 구 11 3.54 3.18 0.874 

양천구 8 2.57 2.38 1.061 

등포구 12 3.86 2.75 1.138 

용산구 12 3.86 2.83 1.030 

은평구 18 5.79 3.39 1.243 

종로구 13 4.18 3.23 0.832 

구 12 3.86 3.08 1.165 

랑구 11 3.54 2.64 0.674 

합계 311 100.00 3.02 1.013 

유효 값: 311, 결측 값: 24



20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8권 제2호 2017

개선 사항 N % Std

운 산 118 37.94

2.076

장서 31 9.97

시설 55 17.68

서비스 4 1.29

로그램 19 6.11

인력 84 27.01

합계 311 100.00

유효 값: 311, 결측 값: 24

<표 24> 서울시 작은도서 의 우선 개선 사항

소속구
운 산 장서 시설 서비스 로그램 인력 합계

p
N % N % N % N % N % N % N %

강남구 3 30.00 0 0.00 5 50.00 0 0.00 0 0.00 2 20.00 10 100.00

0.004

강동구 5 50.00 1 10.00 3 30.00 0 0.00 1 10.00 0 0.00 10 100.00

강북구 5 45.45 1 9.09 1 9.09 1 9.09 0 0.00 3 27.27 11 100.00

강서구 5 38.46 1 7.69 3 23.08 0 0.00 0 0.00 4 30.77 13 100.00

악구 6 35.29 0 0.00 2 11.76 0 0.00 1 5.88 8 47.06 17 100.00

진구 6 46.15 3 23.08 1 7.69 0 0.00 0 0.00 3 23.08 13 100.00

구로구 3 25.00 2 16.67 2 16.67 0 0.00 3 25.00 2 16.67 12 100.00

천구 2 28.57 0 0.00 4 57.14 0 0.00 0 0.00 1 14.29 7 100.00

노원구 3 25.00 3 25.00 4 33.33 0 0.00 2 16.67 0 0.00 12 100.00

도 구 8 66.67 0 0.00 2 16.67 0 0.00 0 0.00 2 16.67 12 100.00

동 문구 8 50.00 2 12.50 0 0.00 0 0.00 0 0.00 6 37.50 16 100.00

동작구 4 26.67 1 6.67 1 6.67 0 0.00 1 6.67 8 53.33 15 100.00

마포구 4 36.36 2 18.18 1 9.09 0 0.00 0 0.00 4 36.36 11 100.00

서 문구 3 33.33 0 0.00 3 33.33 0 0.00 1 11.11 2 22.22 9 100.00

서 구 3 21.43 2 14.29 2 14.29 1 7.14 2 14.29 4 28.57 14 100.00

성동구 2 14.29 2 14.29 0 0.00 0 0.00 2 14.29 8 57.14 14 100.00

성북구 6 33.33 1 5.56 0 0.00 0 0.00 4 22.22 7 38.89 18 100.00

송 구 6 54.55 1 9.09 2 18.18 1 9.09 0 0.00 1 9.09 11 100.00

양천구 4 50.00 2 25.00 1 12.50 0 0.00 0 0.00 1 12.50 8 100.00

등포구 9 75.00 2 16.67 0 0.00 0 0.00 0 0.00 1 8.33 12 100.00

용산구 1 8.33 0 0.00 1 8.33 1 8.33 0 0.00 9 75.00 12 100.00

은평구 6 33.33 1 5.56 5 27.78 0 0.00 2 11.11 4 22.22 18 100.00

종로구 7 53.85 1 7.69 4 30.77 0 0.00 0 0.00 1 7.69 13 100.00

구 4 33.33 2 16.67 4 33.33 0 0.00 0 0.00 2 16.67 12 100.00

랑구 5 45.45 1 9.09 4 36.36 0 0.00 0 0.00 1 9.09 11 100.00

체 118 37.94 31 9.97 55 17.68 4 1.29 19 6.11 84 27.01 311 100.00

유효 값: 311, 결측 값: 24

<표 25> 서울시 작은도서 의 자치구별 우선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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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 의 유형별 개선사항에 해 조사

한 결과, 공립․사립의 계없이 운 산이 

각각 32.29%와 47.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립은 인력 29.17%, 시설 20.83% 등의 순으

로 나타났으며, 사립의 경우 인력 23.53%, 시설 

1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6> 참조). 

공립 작은도서 의 운 방식별 우선 개선사

항에 해 조사한 결과, 지자체 직 과 탁운

의 경우 운 산이 각각 31.34%, 34.48%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 직 은 인력 27.61%, 

시설 20.1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탁 운 은 인력 32.76%, 시설 22.41% 등의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표 27> 참조).

사립 작은도서 의 운 방식별 우선 개선사

항에 해 조사한 결과, 개인  단체 설립과 종

교기  설립의 경우 운 산이 각각 60.00%, 

4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새마을문고의 

경우 운 산과 인력이 각각 33.33%, 아 트 

설립은 인력이 38.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분의 사립 작은도서 들은 운 방식에 

계없이 운 산과 인력이 가장 우선 으로 개

선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8> 

참조). 

설립유형
운 산 장서 시설 서비스 로그램 인력 합계

p
N % N % N % N % N % N % N %

공립 62 32.29 19 9.90 40 20.83 4 2.08 11 5.73 56 29.17 192 100.00

0.062사립 56 47.06 12 10.08 15 12.61 0 0.00 8 6.72 28 23.53 119 100.00

체 118 37.94 31 9.97 55 17.68 4 1.29 19 6.11 84 27.01 311 100.00

유효 값: 311, 결측 값: 24

<표 26> 서울시 작은도서  운 유형별 우선 개선 사항

운 방식
운 산 장서 시설 서비스 로그램 인력 합계

p
N % N % N % N % N % N % N %

지자체 직 42 31.34 16 11.94 27 20.15 2 1.49 10 7.46 37 27.61 134 100.00

0.354탁 운 20 34.48 3 5.17 13 22.41 2 3.45 1 1.72 19 32.76 58 100.00

체 62 32.29 19 9.90 40 20.83 4 2.08 11 5.73 56 29.17 192 100.00

<표 27> 서울시 공립 작은도서 의 운 방식별 우선 개선 사항

운 방식
운 산 장서 시설 서비스 로그램 인력 합계

p
N % N % N % N % N % N % N %

개인  단체 설립 27 60.00 4 8.89 9 20.00 0 0.00 0 0.00 5 11.11 45 100.00

0.033

새마을문고 2 33.33 1 16.67 1 16.67 0 0.00 0 0.00 2 33.33 6 100.00

종교기  설립 17 45.95 2 5.41 4 10.81 0 0.00 5 13.51 9 24.32 37 100.00

아 트 설립 10 32.26 5 16.13 1 3.23 0 0.00 3 9.68 12 38.71 31 100.00

체 56 47.06 12 10.08 15 12.61 0 0.00 8 6.72 28 23.53 119 100.00

<표 28> 서울시 사립 작은도서 의 운 방식별 우선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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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운 사항에 한 요도

서울시 작은도서  운 사항에 한 요

도는 자료구입비, 인건비, 운 비, 장서의 종

류, 장서보유량, 시설, 서비스, 로그램, 직원

황, 사서자격증 보유인력, 자원 사자 황, 

홍보방법 등 12개의 항목으로 나 어 분석하

다.

4.4.1 자료구입비에 한 요도

작은도서  자료구입비에 한 요도를 분

석한 결과, 단행본 구입비가 4.30으로 가장 높은 

동의정도를 보 으며, 비도서 구입비 3.36, 연속

간행물 구입비 3.24, 특성화자료 구입비 3.13 순

으로 나타났다(<표 29> 참조).

4.4.2 인건비에 한 요도

작은도서  인건비에 한 요도를 분석한 결

과, 요하다가 76.97%, 요하지 않다가 5.04%

로 인건비에 한 요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표 30> 참조).

4.4.3 운 비에 한 요도

작은도서  운 비에 한 요도를 분석한 결

과, 로그램 운 비가 4.05로 가장 높은 동의정도

를 보 으며, 각종 운 비(회의비. 공공요  등) 

4.03, 도서  행사비 3.84, 도서  홍보 3.66 순으

로 나타났다. 작은도서  운 비 가운데 로그램 

운 비에 한 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요도가 

높다고 평가된 항목에 한 운 비의 비율을 높이

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표 31> 참조). 

자료구입비
요하지 

않음

요하지

않음
보통 요함

매우 

요함 M Std

N % N % N % N % N %

단행본 구입비 0 0.00 0 0.00 39 14.03 116 41.73 123 44.24 4.30 0.702

비도서 구입비 6 2.16 41 14.75 98 35.25 114 41.01 19 6.83 3.36 0.891

연속간행물 구입비 14 5.04 45 16.19 102 36.69 93 33.45 24 8.63 3.24 0.993

특성화자료 구입비 18 6.47 49 17.63 107 38.49 86 30.94 18 6.47 3.13 0.995

유효 값: 278, 결측 값: 57

<표 29> 서울시 작은도서  자료구입비에 한 요도

인건비 N % M Std

 요하지 않음 5 1.80

4.15 0.948

요하지 않음 9 3.24

보통 50 17.99

요함 90 32.37

매우 요함 124 44.60

합계 278 100.00

유효 값: 278, 결측 값: 57

<표 30> 서울시 작은도서  인건비에 한 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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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비
요하지 

않음

요하지

않음
보통 요함

매우 

요함 M Std

N % N % N % N % N %

각종 운 비

(회의비, 공공요  등)
2 072 13 4.68 52 18.71 118 42.45 93 33.45 4.03 0.880

로그램 운 비 2 0.72 11 3.96 50 17.99 124 44.60 91 32.73 4.05 0.885

도서  행사비 5 1.80 17 6.12 65 23.38 122 43.88 69 24.82 3.84 0.930

도서 카운트 홍보 4 1.44 27 9.71 88 31.65 100 35.97 59 21.22 3.66 0.966

유효 값: 278, 결측 값: 57

<표 31> 서울시 작은도서  운 비에 한 요도

4.4.4 장서의 종류에 한 요도

작은도서  장서의 종류에 한 요도를 분

석한 결과, 단행본이 4.37로 가장 높은 동의정

도를 보 으며, 특성화 자료(청소년, 장애인, 

종교인, 노인 등) 3.46, 비도서 자료 3.42, 연속

간행물 3.37 순으로 나타났다(<표 32> 참조). 

4.4.5 장서보유량에 한 요도

작은도서  장서보유량에 한 요도를 분

석한 결과, 요한다는 의견이 81.66%로 나타

났고, 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2.2%로 나타나 

장서보유량에 해서 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3> 참조).

4.4.6 시설에 한 요도

작은도서  시설에 한 요도를 분석한 결

과, 체면 을 3.99로 가장 요하게 평가되고 

있었으며, 와이 이 지원 3.92, 열람석의 수 3.85, 

자동반납기기 3.64, 린트  스캐  보유 3.51, 

컴퓨터 수 3.34 순으로 나타났다(<표 34> 

참조). 

4.4.7 서비스에 한 요도

작은도서  서비스에 한 요도를 분석한 

장서의 종류
요하지 

않음

요하지

않음
보통 요함

매우 

요함 M Std

N % N % N % N % N %

단행본 0 0.00 0 0.00 0 0.00 110 395.57 135 48.56 4.37 0.687 

비도서 자료 4 1.44 36 12.95 105 37.77 104 37.41 29 10.43 3.42 0.895 

연속간행물 7 2.52 41 14.75 103 37.05 95 34.17 32 11.51 3.37 0.956 

특성화 자료(청소년, 장애인, 

종교인, 노인 등)
8 2.88 28 10.07 109 39.21 95 34.17 38 13.67 3.46 0.948 

유효 값: 278, 결측 값: 57

<표 32> 서울시 작은도서  장서의 종류에 한 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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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보유량 N % M Std

 요하지 않음 1 0.4

4.09 0.749

요하지 않음 5 1.8

보통 45 16.19

요함 143 51.44

매우 요함 84 30.22

합계 278 100.00

유효 값: 278, 결측 값: 57

<표 33> 서울시 작은도서  장서보유량에 한 요도

시설
요하지 

않음

요하지

않음
보통 요함

매우 

요함 M Std

N % N % N % N % N %

체 면 0 0.00 3 1.08 62 22.30 148 53.24 65 23.38 3.99 0.708 

열람석의 수 0 0.00 16 5.76 62 22.30 148 53.24 52 18.71 3.85 0.787 

컴퓨터 수 7 2.52 44 15.83 112 40.29 78 28.06 37 13.31 3.34 0.980 

린트  스캐  보유 10 3.60 31 11.15 91 32.73 100 35.97 46 16.55 3.51 1.012 

와이 이 지원 5 1.80 15 5.40 58 20.86 118 42.45 82 29.50 3.92 0.937 

자동반납기기 12 4.32 20 7.19 86 30.94 97 34.89 63 22.66 3.64 1.044 

유효 값: 278, 결측 값: 57

<표 34> 서울시 작은도서  시설에 한 요도

서비스
요하지 

않음

요하지

않음
보통 요함

매우 

요함 M Std

N % N % N % N % N %

출반납서비스 2 0.72 5 1.80 32 11.51 105 37.77 134 48.20 4.31 0.800 

력형서비스(책나래, 책바다, 

책이음 서비스 등)
7 2.52 26 9.35 105 37.77 80 28.78 60 21.58 3.58 1.009 

상호 차서비스 7 2.52 32 11.51 90 32.37 81 29.14 68 24.46 3.62 1.054 

순회사서서비스 9 3.24 38 13.67 86 30.94 82 29.50 63 22.66 3.55 1.083 

공간 여서비스 10 3.60 49 17.63 110 39.57 71 25.54 38 13.67 3.28 1.023 

유효 값: 278, 결측 값: 57

<표 35> 서울시 작은도서  서비스에 한 요도

결과, 출반납서비스가 4.31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상호 차서비스 3.62, 력형서비스(책

나래, 책바다, 책이음 서비스 등) 3.58, 순회사

서서비스 3.55, 공간 여서비스 3.28 순으로 나

타났다(<표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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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로그램에 한 요도

작은도서  로그램에 한 요도를 분석

한 결과, 독서 진흥 로그램이 3.97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연령  상별 로그램 3.87, 

문화 로그램 3.85 순으로 나타났다. 독서 진

흥 로그램에 한 요도의 평균이 가장 높

게 나타나, 이에 한 로그램 진행 비율을 높

이고, 질 높은 로그램을 제공하기 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표 36> 참조). 

4.4.9 직원 황에 한 요도

작은도서  직원 황에 한 요도를 분석

한 결과, 상근직의 경우 4.14, 시간제는 3.73으

로 나타나, 상근직 직원은 시간제 직원보다 더 

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분의 작은도서 이 상근직보다 시간제 직

원에 의해 운 되기 때문에 안정 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상근직 직원이 더 

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악된다(<표 37> 

참조). 

4.4.10 사서자격증 보유인력에 한 요도

사서자격증 보유인력에 한 요도를 분석

한 결과, 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9.64%로 

과반 수 이상으로 나타나, 부분의 작은도서

에서는 사서자격증을 보유한 사서 인력을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

 서비스  장서 등에 한 이해도가 높은 

문인력이 작은도서 에 배치되는 것이 요하

다고 단되기 때문인 것으로 악된다. 이를 

해 서울시는 작은도서 에 자격증을 보유한 

사서 배치 지원을 지속 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표 38> 참조). 

로그램
요하지 

않음

요하지

않음
보통 요함

매우 

요함 M Std

N % N % N % N % N %

독서 진흥 로그램 3 1.08 7 2.52 65 23.38 123 44.24 80 28.78 3.97 0.849 

문화 로그램 4 1.44 13 4.68 73 26.26 120 43.17 68 24.46 3.85 0.896 

연령  상별 로그램 4 1.44 17 6.12 68 24.46 112 40.29 77 27.70 3.87 0.939 

유효 값: 278, 결측 값: 57

<표 36> 서울시 작은도서  로그램에 한 요도

직원
요하지 

않음

요하지

않음
보통 요함

매우 

요함 M Std

N % N % N % N % N %

상근직 11 3.96 8 2.88 40 14.39 91 32.73 128 46.04 4.14 1.029 

시간제 12 4.32 17 6.12 73 26.26 109 39.21 67 24.10 3.73 1.032 

유효 값: 278, 결측 값: 57

<표 37> 서울시 작은도서  직원 황에 한 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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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자격증 보유인력 N % M Std

 요하지 않음 15 5.40

3.50 1.114 

요하지 않음 31 11.15

보통 94 33.81

요함 77 27.70

매우 요함 61 21.94

합계 288 100.00

유효 값: 278, 결측 값: 57

<표 38> 서울시 작은도서  사서자격증 보유인력에 한 요도

4.4.11 자원 사자 황에 한 요도

작은도서  자원 사자 황에 한 요도

를 분석한 결과, 등록 자원 사자가 4.04, 비등

록 자원 사자 3.50로, 등록 자원 사자를 더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자

원 사자는 도서  운  정규인력이 아닌 지원

인력으로, 작은도서 에 등록되어 정기 으로 

자원 사를 수행하는 자를 이르는데, 정기 으

로 작은도서  사를 지원하는 등록 자원 사

자가 도서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데 더 도움

이 되는 것으로 악된다(<표 39> 참조). 

4.4.12 홍보방법에 한 요도

홍보방법에 한 요도를 조사한 결과, 인터

넷(홈페이지, 커뮤니티, 블로그 등) 홍보가 3.93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매체 활용(지역

방송, 지역신문 등) 3.76, 도서  내 자료 비치 

3.71, 인쇄물( 단지, 수막, 포스터 등) 제작 

 배포 3.67 간행물(소식지 등) 발간 3.50 순으

로 나타났으며, 도서  사서  담당자들은 인

터넷을 통한 홍보방법이 가장 요하다고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구청 홈페이지, 지역 련 인터넷 카

페 등의 사이트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표 40> 참조). 

4.5 기타 의견

기타 의견을 조사한 결과, 도서구입비 지원, 

시설개선, 운 비지원, 인건비지원, 인력부족, 재

정지원, 문인력확충 등의 의견이 가장 많이 있

었고, 불필요행사축소, 선진도서 견학, 운 개

선, 인식개선, 작은도서  등록문제, 평생교육, 

행정지원, 력서비스개선 의견도 각각 1개씩 있

자원 사자
요하지 

않음

요하지

않음
보통 요함

매우 

요함 M Std

N % N % N % N % N %

등록 자원 사자 3 1.08 10 3.60 54 19.42 116 41.73 95 34.17 4.04 0.882 

비등록 자원 사자 10 3.60 28 10.07 97 34.89 98 35.25 45 16.19 3.50 0.997 

유효 값: 278, 결측 값: 57

<표 39> 서울시 작은도서  자원 사자 황에 한 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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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방법
요하지 

않음

요하지

않음
보통 요함

매우 

요함 M Std

N % N % N % N % N %

지역매체활용 6 2.16 16 5.76 74 26.62 124 44.60 58 20.86 3.76 0.920 

인쇄물 제작  배포 5 1.80 21 7.55 88 31.65 112 40.29 52 18.71 3.67 0.927 

간행물 발간 7 2.52 32 11.51 98 35.25 96 34.53 45 16.19 3.50 0.979 

인터넷 홍보 4 1.44 10 3.60 66 23.74 120 43.17 78 28.06 3.93 0.888 

도서  내 안내 자료 비치 4 1.44 18 6.47 89 32.01 111 39.93 56 20.14 3.71 0.910 

유효 값: 278, 결측 값: 57

<표 40> 서울시 작은도서  홍보방법에 한 요도

었다(<표 41> 참조).

항목 N

공간부족 2

도서구입비지원 9

독서분 기 2

사자처우개선 5

불필요행사축소 1

선진도서 견학 1

순회사서 1

시설개선 12

운 개선 1

운 비지원 7

인건비지원 4

인력부족 13

인식개선 1

작은도서 등록문제 1

재정지원 18

문인력확충 21

평생교육 1

행정지원 1

력서비스개선 1

홍보부족 2

 <표 41> 서울시 작은도서  운 에 한 

기타의견

5. 항목별 요도-만족도 차이분석

서울시 작은도서 의 서비스에 한 이용자

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해 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하여 비교 분석하는 평가기법인 IPA를 사

용하여, 항목별 요도-만족도 차이를 비교분

석하 다.

요도-만족도 분석(IPA)은 경 분야에서 

마  근 방법으로 제품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주요 속성들에 요도-성취도, 만족도에 

한 고객의 지작된 인식을 분석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보기 한 목 으로 개발되었다(안경

희, 박경애, 이재동 2016). IPA는 각 속성별 산

출 값을 요도는 X축, 성취도는  만족도는 

Y축으로 하여 2차원의 좌표 에 표시 한다. 그

리고 을 기 으로 사분면을 분리하여 역

을 표시하게 되고, 그 치에 따라 의미를 부여 

하게 된다(Hammitt et al. 1996; Martilla and 

James, 1977). 해당 항목은 집 유지, 유지강

화, 진개선, 개선 등으로 나뉘는데, 집

유지는 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아 집

리가 필요한 역, 유지강화는 요도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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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아 지속 으로 잘 유지하는 략이 필

요하다. 진개선은 요도와 만족도가 낮아 

리의 우선순 를 낮추어도 무방한 부분이며, 

개선은 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아 불

필요한 과잉 리를 제거하거나 개선하는 략

이 필요한 역이다.

5.1 서울시 작은도서  항목별 요도-만족도 

차이 결과

설문 조사를 통해 응답된 10개 항목의 요

도-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유지강화, 지속유지, 

진개선, 개선의 4가지하여 분류해서 분석

했다. 그 결과, 체 10개 항목 에서 유지강화

에는 장서보유량과 로그램 2개의 항목이 분

류되었다. 이 항목들은 상 으로 요한 속성

으로 인식되었고, 상  만족도도 높기 때문에 

재의 수 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만 장기 인 에서 경쟁력과 만족도를 유지

하기 해 행 제도와 서비스를 보완 강화시

키는 략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속유지에는 장서의 종류, 시설, 서비스, 인

력, 홍보 5개의 항목이 분류되었고, 이 항목들

의 경우 상 인 만족도는 매우 높게 응답하

으나 요도는 낮게 응답하 으므로 이 항목

들에 해서는 가  물  인  자원의 투입

을 자제하고 재 상태를 지속 유지하는 략

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개선에 분류된 자료구입비 항목의 경우 

상 으로 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항목들은 작은도서 에 

 상황을 개선하려는 긴 한 략에는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지만, 만족도를 올리

기 해 장기 인 략에 따라 진 으로 개

선할 필요가 있다. 

개선으로 분류된 인건비, 운 비 2개의 

항목의 경우에는 상  요도가 높게 나타나

지만, 만족도는 낮게 응답하 기 때문에 

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표 42>, <그림 

1> 참조). 

번호 항목 요도 만족도 분류

1 자료구입비 3.5090 2.9202 진개선

2 인건비 4.1475 2.4118 개선

3 운 비 3.8939 2.7532 개선

4 장서의 종류 3.6556 3.0641 지속유지

5 장서보유량 4.0935 3.2143 유지강화

6 시설 3.7086 3.0679 지속유지

7 서비스 3.6655 3.0731 지속유지

8 로그램 3.8945 3.1737 유지강화

9 인력 3.7820 3.0840 지속유지

10 홍보 3.7137 3.0975 지속유지

체평균(기 선) 3.8064 2.9860 　

<표 42> 서울시 작은도서  항목별 요도-만족도 차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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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시 작은도서  항목별 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5.2 서울시 작은도서  세부항목별 요도-만

족도 차이 결과

설문 조사를 통해 응답된 38개의 소항목에 

해 요도-만족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유

지강화, 지속유지, 진개선, 개선의 4가지

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체 38개 소항목 에서 단행본 구입비, 단

행본, 장서보유량, 체 면 , 열람석의 수, 와

이 이 지원, 출반납서비스, 독서 진흥 로

그램, 문화 로그램, 연령  상별 로그램, 

등록 자원 사자, 지역매체 활용(지역방송, 지

역신문 등), 인터넷(홈페이지, 커뮤니티, 블로

그 등) 홍보 등 13개의 항목은 유지강화로 분류

되었으며, 상 으로 요한 속성으로 인식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상  만족도도 높기 때

문에 재의 수 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

하지만 장기 인 에서 경쟁력과 만족도를 

유지하기 해 행 제도와 서비스를 보완 강

화시키는 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속유지로 분류된 컴퓨터 수, 순회사서서비

스, 사서자격증 보유 인력, 비등록 자원 사자, 

인쇄물( 단지, 수막, 포스터 등) 제작  배

포, 간행물(소식지 등) 발간, 도서  내 안내 자

료 비치 등 7개 소항목의 경우에는 상 인 만

족도는 매우 높게 응답하 으나 요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 항목들에 해서는 가  물 ․

인  자원의 투입을 자제하고 재 상태를 지속 

유지하는 략이 필요하다. 

진개선은 비도서 구입비, 연속간행물 구입

비, 특성화자료 구입비, 도서  홍보비, 비도서 

자료, 연속간행물, 특성화 자료(청소년, 장애인, 

종교인, 노인 등), 린트  스캐  보유, 자동

반납기기, 력형서비스(책나래, 책바다, 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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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서비스 등), 상호 차서비스, 공간 여서비스, 

시간제 등 13개 항목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소

항목에 해서는 만족도와 요도가 상 으

로 모두 낮게 응답하 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항

목들은 작은도서 에  상황을 개선하려는 긴

한 략에는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지

만, 만족도를 올리기 해 장기 인 략에 따

라 진 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선으로 분류된 인건비, 각종 운 비(회

의비, 공공요  등), 로그램 운 비, 도서  행

사비, 상근직 등 5개 소항목의 경우에는 상  

요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만족도는 낮게 나타

났기 때문에 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표 43>, <그림 2> 참조). 

번호 항목 요도 만족도 분류

1

자료구입비 

단행본 구입비 4.3022 3.0882 유지강화

2 비도서 구입비 3.3561 2.8950 진개선

3 연속간행물 구입비 3.2446 2.8655 진개선

4 특성화자료 구입비 3.1331 2.8319 진개선

5 인건비 인건비 4.1475 2.4118 개선

6

운 비

각종 운 비(회의비, 공공요  등) 4.0324 2.7689 개선

7 로그램 운 비 4.0468 2.7815 개선

8 도서  행사비 3.8381 2.7143 개선

9 도서  홍보비 3.6583 2.7479 진개선

10

장서의 종류 

단행본 4.3669 3.3529 유지강화

11 비도서 자료 3.4245 3.0168 진개선

12 연속간행물 3.3741 2.9622 진개선

13 특성화 자료(청소년, 장애인, 종교인, 노인 등) 3.4568 2.9244 진개선

14 장서보유량 장서보유량 4.0935 3.2143 유지강화

15

시설

체 면 3.9892 3.1008 유지강화

16 열람석의 수 3.8489 3.0882 유지강화

17 컴퓨터 수 3.3381 3.1261 지속유지

18 린트  스캐  보유 3.5072 2.9832 진개선

19 와이 이 지원 3.9245 3.3319 유지강화

20 자동반납기기 3.6439 2.7773 진개선

21

서비스

출반납서비스 4.3094 3.4286 유지강화

22 력형서비스(책나래, 책바다, 책이음 서비스 등) 3.5755 2.9748 진개선

23 상호 차서비스 3.6151 3.0252 진개선

24 순회사서서비스 3.5468 2.9790 지속유지

25 공간 여서비스 3.2806 2.9580 진개선

26

로그램

독서 진흥 로그램 3.9712 3.2017 유지강화

27 문화 로그램 3.8453 3.1807 유지강화

28 연령  상별 로그램 3.8669 3.1387 유지강화

<표 43> 서울시 작은도서  세부항목별 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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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울시 작은도서  세부항목별 요도-만족도 차이 결과

6. 결론  제언

지 까지 다면 인 연구 조사과정을 통해 얻

어진 내용을 통해 결론을 정리해 보면, 서울시

에 산재된 작은도서 들은 각자의 설립주체에 

의해 공 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독서문

화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 으로 설립되었다. 질

인 면이나 양 인 면에서 이용자의 욕구 충족 

여부를 떠나 설립 목 에 부합하게 자율 으로 

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인 으

번호 항목 요도 만족도 분류

29

인력

상근직 4.1403 3.0000 개선

30 시간제 3.7266 2.8529 진개선

31 사서자격증 보유 인력 3.4964 3.0294 지속유지

32 등록 자원 사자 4.0432 3.4118 유지강화

33 비등록 자원 사자 3.5036 3.1261 지속유지

34

홍보

지역매체 활용(지역방송, 지역신문 등) 3.7626 3.0252 유지강화

35 인쇄물( 단지, 수막, 포스터 등) 제작  배포 3.6655 3.0588 지속유지

36 간행물(소식지 등) 발간 3.5036 3.0462 지속유지

37 인터넷(홈페이지, 커뮤니티, 블로그 등) 홍보 3.9281 3.1597 유지강화

38 도서  내 안내 자료 비치 3.7086 3.1975 지속유지

체평균(기 선) 3.7425 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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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입하여 리하려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

제 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련 조례에 근거하

여 제한 으로 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 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서울시민의 

지식 수요를 충족시켜  수 있는 작은도서  

이용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서울시민

의 문화  삶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키기 해 본 

연구를 통해 여러 가지 발  방안들을 간략히 

제시하 다.

연구결과를 기반을 볼 때, 유형별 구분에 따

른 공립과 사립에 구별 없이 작은도서 에 

한 운 지원 확 , 홍보 강화, 자원 사자의 교

육  처우 개선, 장서의 질  향상 도모, 공간

과 시설의 지속  개선 등이 주류를 이루며 작

은도서 의 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일시에 수용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

하기에는 제한된 산과 공립  사립 도서

의 통제 리 측면에서의 한계성에 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이 내포되어 있는 작

은도서 에 한 활성화 방안에 략 으로 

근하여 서울시민의 이용도 제고와 이에 따른 서

비스 욕구충족을 진 으로 도모하기 해서

는 지속 인 산 뒤받침과 함께 제도 인 측면

에서의 지속 인 지도 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

으로 단된다. 

한 획일 인 산지원  지도 리가 아니

라 운 주체에 따른 운  특성을 감안하여 공립

과 사립이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공립의 경우, 공공도서  소외 이용자 심의 

안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요하게 생각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통 으로 운 비  

인건비 등 재정  지원과 문 인력에 부재에 

따른 운 의 비안정성 등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운  지원의 확 를 최우선 으로 검토해

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한 공공도서 의 상

호 차 지원을 강화하여 재정 부족으로 인한 장

서의 제한  공간의 제약이 따르는 작은도서

의 단 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홍보 미흡

으로 인한 작은도서  이용률을 구립도서   

구청 등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인터넷 홍보

를 통해 지역 주민의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한 정보를 꾸 히 제공하며, 이용자를 활성화시

키는 것이 요할 것이다.

한 사립의 경우, 탁 기 의 문성을 강

화하여 사서 자격증을 갖춘 문 인력의 확보

와 도서  운  능력에 한 한 평가를 통

해 문성을 갖춘 탁 기 을 선택하여 개선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별 작은도서 의 운

방식과 황을 조사 분석하고 이에 따른 발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 으나, 제한된 기

간과 한정된 산 지원으로 인해 2016년 말 기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861개 공사립 작은도

서 과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해 보다 

세 한 조사와 분석이 부족함을 아쉽게 생각하

며, 향후 서울시 작은도서 의 활성화와 시민

에 한 독서문화서비스를 강화하기 한 노력

으로 다음 사항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자치구별 공공도

서 과 작은도서 의 력을 통한 상호 보완 

발 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작은도서

의 운 주체별 이용자들의 인식에 한 연구 

조사와 장의 의견 조사를 통한 작은도서  

지원에 한 실천 과제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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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후속 작업으로 작은도서 의 발  

방안에 한 구체 인 실천과제를 수립하고 정

책 인 추진을 해 필요한 보조  조례규칙 

변경 등 지원과 련한 제도  개선에 한 연

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매년 작은도서 에 

해 정기 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수

집된 자료를 종합 으로 분석하고 통계  수치

의 변화에 따른 의미와 경향에 한 연구가 필

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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