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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 출 황 분석과 정책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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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Collection and Circulation for Multicultual Libraries and 
Policy Implications: A Case of Ansan Multicultural Small Library

박 은 경 (Eungyung Park)*

 록

본 연구의 목 은 다문화 이용자 집지역에 있는 도서 의 장서와 출데이터를 정량 으로 분석하여 

이용자들의 소장장서에 한 장서활용도를 살펴보고 이를 토 로 다문화 도서 을 한 정책  시사 을 

제시하는데 있다. 안산다문화작은도서 을 상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장서․ 출 이용 데이터를 분석

하 다. 연도별, 언어별, 주제별로 소장도서수, 출수, 비 , 장서회 율과 이용계수를 산출하여 장서이용도를 

악하 다. 개별도서별 출수를 기 으로  합계를 산출하여 출 분포와 장서이용율 추이를 살펴보았

다. 다문화 장서의 평가와 장서활용도를 기반으로 증거 기반의 장서개발 지침에 활용할 근거를 제공하고 

다문화 도서 을 한 정책을 제안하 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quantitatively assess collection and circulation data of one small library 

in an area where multicultural users are concentrated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on improving 

multicultural services for public libraries. The Ansan Multicultural Small Library was selected 

for examining the library’s collection and circulation usages from 2016 to 2022. The numbers 

of collection and circulation, collection turnover rates and use factors were calculated by year, 

language, and KDC subject. The result of this study presents the empirical evidence drawn 

from users’ circulation usage, which can be a basis for leading to valid collection development 

and multicultural servic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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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에 본격 으로 어

들면서 다문화에 하여 사회  논의를 거듭해 

온 지도 20여 년이 지났다. 인구 고령화와 노동

인구감소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높은 

수치로 늘었고 국제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국내 

정착하여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000년  이

후 격하게 증가하 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

면 2021년 기  외국인 등록인구는 100만 명, 

다문화 가구는 38만 가구, 다문화 가구원은 111

만 명으로 집계된다(통계청, 2023). 다문화 가

구는 이질  민족, 문화 배경을 가진 구성원으

로 형성된 가구이며 가족 구성원을 가구원이라

고 한다(안산시, 2021). 

도서  분야에서도 다문화에 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다문화 이용자들을 한 여러 가지 

서비스와 활동을 제공해 왔다. 문화체육 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기 이나 외국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는 다문화 련 지원

사업이나 로그램들을 주로 제공하 다. 정부 

지원을 받아 2009년 이후 다문화 특화도서 이 

개 하고 다문화 자료실이 국에 다수 조성되

었고 다문화 련 로그램을 운 하는 도서

은 2013년 국 30개에서 2021년에는 146개로 

확 되었다(문화체육 부, 2020). 

그러나 도서 이 제공한 기 로그램 주

의 다문화 서비스에 한 평가는 정 이지 

않았다. 서비스는 체계 이지 않아 수 이 높

지 않았고 성과 주의 단발성 로그램이나 

지역 내 복이나 상충하는 로그램이 많았다

(노지 , 2012; 이미정, 이미정, 2013; 조용완, 

이수상, 2011). 그래서 도서 의 다문화를 다루

는 방향이 서비스나 로그램 주에서 도서

의 기본 업무인 다문화 소장도서를 심으로 

장서의 구성과 이용자를 악하여야 한다는 시

각이 제기되었다(옥정원, 2016). 이는 다문화 

이용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도서

에서 다문화 장서 보유가 다문화 이용자를 

한 도서 의 기본 인 업무이고 다문화 이용자

에게 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요한 역할이

라는 시각에 기반한다.  다문화 소장도서는 

다문화 이용자들의 장서 이용도를 악할 수 

있는 필수 인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재까

지 도서  분야의 다문화 장서에 한 연구는 

다문화 소장장서의 구성과 이용자들의 국가별 

분포를 심으로 장서 이용도를 악하고 있다. 

다문화 이용자를 한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이용자들의 실제 장서이용도를 심으로 장서

의 출 황을 분석하여 다문화 서비스의 향

상을 도모하는 것은 필요하면서도 의미 있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소장도서를 활용하는 

출데이터의 실증  분석은 재까지 국내에는 

부족하 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 은 다문화 이용자가 

집한 지역에 있는 한 다문화도서 을 사례로 

장서와 출데이터를 정량 으로 분석하여 이

용자들의 소장장서에 한 활용도를 분석하고

자 한다.  소장장서에서 장서의 언어별 주제

별 개별도서별 출수, 장서회 율과 이용계수

를 산출하여 다문화 서비스를 주로 하는 도서

의 실제 출 황을 통한 장서활용도를 

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지역 도서

의 증거 기반의 장서개발과 평가, 수서정책을 

마련할 근거를 제공하고 정책  시사 을 도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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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2.1 도서 의 기 다문화 연구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다문화를 주제로 한 연

구들은 다문화 지역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다문화 로그램이나 서비스 운 을 주로 다루

었고 기 다문화 환경의 어려운 들을 설명하

다(조용완, 이수상, 2011; 한윤옥, 김수경, 조

미아, 2009). 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는 2000년

 이후 외국인주민을 상으로 한  교실, 한국

어 수업이나 문화 체험 주로 시작하여(이 실, 

최세민, 이형선, 2011; 조용완, 이수상, 2011), 

한국 사회 응과 지역사회 력을 한 활동

(임여주, 2018; 한윤옥, 김수경, 조미아, 2009) 

등 다방면으로 제공되었다.  서비스를 운 하

는 사서들과 서비스 이용자인 외국인주민들의 

다문화에 한 인식이나 이해도를 살펴보고(김

미, 조인숙, 2011), 로그램 참가 후 외국인

주민들의 인식개선이나 자신감 향상으로 상호문

화  을 수용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박

성우, 2015). 

이와 같은 다문화 련 로그램과 활동을 

통하여 도서 에서는 다문화서비스를 도서

의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이주민들의 한국 사

회에 응을 도우며 다문화에 한 시민들의 

인식개선, 공동체  지원 등 다각 인 근이 

필요함을 피력하 고 다문화 서비스모형들이 

제안되었다(노지 , 2012; 한윤옥, 김수경, 조

미아, 2009). 도서 은 다문화 로그램과 활동 

주에서 나아가 다문화 이용자를 선도할 수 

있는 체계 이고 장기 인 다문화정책을 설정

하여 다문화 서비스를 주체 으로 제공해야 한

다고 설명하 다(이혜원, 2015; 한윤옥, 김수

경, 조미아, 2009). 

2.2 도서 의 다문화 장서 

다문화 장서는 다문화 국가의 언어로 쓰인 자

료(김인숙, 2022; 상필, 2015)를 지칭한다. 다

문화 장서는 다문화 이용자인 외국인주민의 모

국어로 쓰이고 그들의 문화를 다루는 내용을 다

루는 도서이다. 다문화 장서와 콘텐츠에 하여 

이미정, 이미정(2013)은 다국어 장서는 다양한 

주제와 포맷의 장서들, 이 언어  다 언어 장

서를 갖추어야 하며 유형으로는 단행본과 정기

간행물, 사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하 다. 외국

인주민도 공공도서 을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한

국인과 같이 공평하게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외

국인주민의 모국어로 쓰이고 그들의 문화를 다

루는 다문화 장서를 갖추는 것은 다문화 이용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도서 의 기본 업무로 간

주한다. 특히 다문화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지

역의 공공도서 은 한국인과 외국인주민들의 상

호 문화를 이해하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한국에 잘 응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하

다(한윤옥, 김수경, 조미아, 2009). 

다문화 장서의 범 에 하여 김인숙(2022)

은 경기도 다문화거 도서 의 다문화 장서 담

당 사서들과 설문을 통해 도서  장에서는 

다문화 장서를 보다 넓은 범 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 다. 즉, 인쇄도서 뿐 아니라 각종 비

도서 자료를 포함하는 자료로 넓게 보아야 하

며, 다문화 장서는 다문화인과 한국인들이 모

국과 한국을 상호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

료로서 포 이고 다양하게 확 하여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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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고 설명하 다. 

도서 에서 다문화 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평가하려면 다문화 서비스 항목이 먼  설정되

어야 한다. 한윤옥, 김수경, 조미아(2009)는 캐

나다도서 회의 다문화서비스 로그래  가

이드라인을 따라 다문화 서비스 로그램 운

과 자원 개발을 한 6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

다. 이는 “자료, 목록, 참고  독자자문 서비스, 

로그램, 직원, 지역사회 활동”(한윤옥, 김수경, 

조미아, 2009, 107)으로 자료가 우선 포함되고 

있다. 조용완, 이은주(2021)는 IFLA를 비롯한 

다문화 역사가 오랜 국가에서 발행한 도서 의 

다문화서비스 련 지침들을 기본으로 도서

의 다문화서비스 항목을 분류하 는데, 장서/

콘텐츠가 첫 번째 항목이며 “사서 인력, 서비스/

로그램, 정보이용 시설과 장비, 편의 시설, 기

타”를 포함하 다. 이미정, 이미정(2013)도 다

문화 서비스 항목으로 역시 장서․콘텐츠를 첫 

번째로 포함하고 앞서 6개 항목에 홍보  외

력을 추가하여 다문화 서비스를 평가하 다. 

이와 같이 다문화 서비스 항목은 공통으로 장

서․콘텐츠를 우선 항목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다문화 장서는 도서 에서 다문화 서비스를 제

공하기 한 핵심으로 그 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장서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문

화 장서의 평가에 한 연구는 도서 의 다문

화 연구에서 많지 않은 편이다. 조용완, 이수상

(2011)은 2010년  반까지도 다문화에 한 

사서들의 인식이 높지 않았고 다문화 이용자

의 모국어 자료들에 한 선정과 입수 경로가 

드물어 수서에 불편함이 컸다고 하 다. 노지

(2008)은 다문화 장서의 목록 규칙이 표 화되

지 않아 외국어 도서들의 목록 표기가 통일되지 

못하여 표 화된 목록지침이 필요함을 피력하

다. 한윤옥, 김수경, 조미아(2009)는 2010년  

이 에는 다문화 장서 개발의 기 도 정립되지 

않아 다문화 장서의 수서와 목록, 출의 모든 

업무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 다. 

차 도서 의 다문화 자료 환경이 개선되면

서 다양한 루트로 장서를 입수할 수 있었고 도

서 정보정책 원회와 국립 앙도서 을 비롯

한 정부 기 의 지원이 더욱 늘어나며 다문화 

서비스는 확 되었다. KOLASIII와 도서  

산 시스템에 국제표 인 유니코드를 지원하게 

되어 다국어 기반의 목록 구축과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다문화 자료의 이용은 한층 활성화

가 되었다. 

2.3 도서 의 다문화 장서평가 

2010년  반이 되면서 도서 의 다문화 소

장장서의 보유 황을 분석하는 장서 구성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상필(2015)은 서울

지역 7개 공공도서 의 다문화 소장도서를 

심으로 장서의 입수와 장서 구성을 분석하여 

다문화 장서의 보유량이 부족하며 소장 비율과 

구매 횟수가 낮아 다문화 장서의 입수를 개선

할 필요성을 설명하 다. 옥정원(2016)은 인천

역시 12개 공공도서 의 다문화 장서 보유

황을 다문화 인구 비 국가별로 비교하 다. 

다문화 장서는 미 자료와 국어 자료에 편

되어 있고 다문화 장서의 수집과 장서 구성 

기 이 없었으며 이를 한 담 인력도 부족

하여 효율 인 다문화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고 하 다. 김인숙(2022)은 경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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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다문화거 도서 의 다문화 장서 리 

황을 조사하여 체 장서수 비 다문화 장서

의 비율은 0.12%~1.8%이며 다문화 인구 1인

당 다문화 장서수는 평균 0.33권으로 산출하

다. 이는 2022년 국 공공도서 의 1인당 장서

수 2.38권에 비하여 아주 조하며 31개  5개 

도서 만 다문화장서개발지침이 있다고 확인

하 다.

이와 같이 도서  분야에서 다문화 장서평가

에 한 연구는 소장도서의 보유 수 과 다문

화 국가별 구성을 심으로 악되었으며 다문

화 이용자들의 출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제 

장서 이용도에 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출데이터를 분석하는 장서평가에 

한 국내 연구는 주로 학도서 에서 이루어지

고 규모 공공도서 에서도 시행되어 왔지만

(양지안, 남 , 2016; 오지은, 정동열, 2015) 

다문화 장서에 하여는 실시된 이 없었다. 

출은 도서 에서 이용자를 한 기본 인 업

무로서 다문화 이용자의 출수는 도서 의 장

서 규모와 소장도서의 활용도를 보여주는 요

한 근거자료가 되며 개별 도서 의 장서에 

한 특성을 담아냄으로 도서 의 정체성을 나타

낸다고 할 수 있다.  출수 분석의 결과는 

장서개발 정책과 수서정책의 직 인 기 자

료로서(오지은, 정동열, 2015), 출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서 의 출 황과 장서구성을 정

량 으로 계산하고 이를 토 로 장서개발정책

과 수서정책의 근거로 삼고 정책  시사 을 

도출하면 도서 의 운 을 한 증거 기반의 

정책을 합리 으로 도출하는 것이다. 그만큼 

도서 에서 장서구성과 출 황 악은 요

하며 상호 긴 한 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안산시 소

재 특정 다문화작은도서 의 2016년부터 2022

년까지 7년간 장서 출데이터를 이용하여 소

장도서와 출 황을 분석하는 사례연구를 시

행하게 되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상 기

본 연구의 상 기 으로 안산다문화작은도

서 (2023)이 선정되었다. 이곳은 외국인주민

이 많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치

한 공립 작은도서 으로 다문화 이용자에게 주

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러 측면에서 다문화도

서 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먼 , 도서  

이름에 다문화를 표명하여 도서 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2022년 기  다문화를 도서  이

름에 담고 있는 국 26개 도서  에서 최

로 2008년 10월 17일에 개 하 다. 건물도 외

국인주민이 방문하기 편리하도록 안산시의 외

국인주민지원본부에 자리 잡았다. 2014년 3월

부터 한양 학교 로벌다문화연구원이 안산

시로부터 탁받아 운 하고 있다.

상 도서 이 있는 지역의 다문화 환경을 

살펴보면, 안산시는 경기도의 서부 서해안에 

하며 면 은 156.53㎢로 경기도의 1.53%로 

작은 편이고 도내 31개 시군  면 으로는 17

이다(안산시 황, 2023). 2023년 4월 기  

총인구 68만 명으로 도내 인구로는 8 이며 

국 19 로 인구 도가 높은 지역이다. 특히 외

국인주민의 인구가 아주 많아서 2023년 1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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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8만 8천 명으로 안산시 인구의 12%에 

달한다(안산시, 2023). 외국인은 등록외국인과 

외국국 동포를 합한 숫자이며 외국인 수치는 

경기도 뿐 아니라 국에서도 가장 높은 지자

체이다. 1970년  말부터 안산시와 주변 지역

에 4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외국인 노

동자와 가족들이 많이 유입되었고 1980년  말

부터 증하 다. 안산시의 2개 구 에서 단원

구가 상록구보다 외국인 비 이 2배 이상 많으

며 단원구에서도 원곡동은 거주민의 80%가 외

국인주민이다. 

이러한 외국인주민 집 지역에 소재한 상 

도서 은 이름과 면 은 작지만 다문화 이용자

를 한 다국  장서를 많이 보유한 다문화 특

화도서 이다. 상 도서 에 따르면 한국어 

포함  세계 25개 국가의 언어로 구성된 장서

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어 도서는 한국어 도

서보다 훨씬 많다고 하 다. 김인숙(2022)의 

연구에서 경기도 내 31개 다문화거 도서 이 

보통 5-10개 언어의 다문화 장서를 보유하고 있

는 과 비교하면 상 도서 은 명실공히 다국

 장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3.2 데이터 수집  분석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하여 상 도서 의 

데이터를 수집하 다. 먼 , 국가도서 통계시

스템에서 작은도서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상 도서  명을 검색하면 2015년부터 2022년까

지 체 작은도서 의 운  리상의 정보(도

서  명, 법인, 주소, 개 , 특화, 운 시간, 운

일, 소장자료, 인력, 산, 지자체 연계, 로그

램, 홍보 등 항목)가 담긴 통계결과표 엑셀 

일이 제공된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검색 

시 결과 수치만 볼 수 있고 엑셀 일은 제공되

지 않는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22년의 데이

터를 다운로드하여 수집하 다.  국립 앙도

서 의 도서  정보나루는 국의 공공․작은

도서 들과 시스템이 연계되어 소장도서와 

출데이터를 도서 별로 수집하고 집계하여 소

스데이터를 엑셀과 텍스트 포맷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보나루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웹상

에서 시각화하여 공공에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

다. 이 사이트에서 상 도서  명으로 검색하면 

재 2016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월별 소

장도서  출데이터가 엑셀 일로 제공되고 

있다. 여기에는 도서명, 자, 출 사, ISBN, 주

제 험로, 등록일자, 등록일 이후  출수 등

이 포함되어 있다(국립 앙도서 , [발행년불

명]).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상 도서 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 다.

두 가지 데이터의 공통 기간인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데이터를 비교하여 보았다. 2022년 

기 으로 소장도서수의 경우 정보나루가 제공

하는 데이터는 약 1만 4천 개인 반면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의 데이터는 약 1만 1천 개로 표

기되어 차이가 났다. 출수의 경우 정보나루 

시스템은 도서가 도서 시스템에 등록된 이후 

 출수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연도

의 출수에서 이  연도의 출수를 삭감하여 

각 해당 연도별 출수를 계산하여 비교해 보

면 두 가지 데이터 수치는 역시 상이하 다. 

두 가지 데이터의 오차에 하여 담당 기 에 

각각 문의한 결과 정보나루는 개별도서 에서 

연계된 도서 시스템에서 정보나루의 서버로 

직  수집되고 있으므로 시스템상 데이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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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경이나 락은 없으며 시스템에 장된 

로 수치는 제시된다고 하 다. 데이터의 차이

는 상 도서 이 도서를 정리나 폐기할 때 이

를 시스템에 업데이트하지 않았을 때 소장도서

수나 출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정

보나루 시스템에서는 알 수 없다고 하 다. 정보

나루의 시스템 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으며 업체가 매년 바 고 있어서 데이터

값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은 용역업체의 업무

가 아니라고 하 다. 정보나루의 주 기 인 국

립 앙도서 은 정보나루의 데이터 제공 서비스

를 하고 있지만 데이터의 정확도에 해서는 알 

수 없다고 하 다.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은 

국의 공공․작은도서 에 매년 개별도서 의 

데이터를 웹상에서 작성하도록 요청하고 도서  

담당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므로 의도 이든 실수

이든 오차나 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데이터 수

집과 시스템 운 을 맡고 있다고 하 다. 

그래서 상 도서 에서 데이터를 직  받게 

되었다. 상 도서 은 2023년부터 안산시 

앙도서 에 연계된 웹 기반 도서  자료 리 

솔류션인 알 스시스템을 사용하여 소장도서

와 출, 반납을 리하고 있었다. 상 도서

의 시스템을 검색하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소장도서수, 출수, 이용자수, 직원수 등

의 데이터 값을 검색하여 수치로 확인하 다. 

그리고 소장도서와 출된 도서 명단의 엑셀 

일을 다운로드받았다. 이 데이터는 개별도서의 

상세정보(등록번호, 청구기호, 서명, 자, 등록, 

권, 복분, 발행자, 발행년, 형태, 가격, ISBN, 

출건수 등)를 포함하고 있으나 출된 도

서의 명단이 출수 검색 결과 수치보다 훨씬 

게 제시되었다. 그래서 상 도서 이 제공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면서 정보나루의 데이터

와 교차 확인하며 함께 활용하면서 분석을 수행

하 다.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의 데이터는 개별

도서 정보가 없으므로 세부 분석에는 제외하

다. 추가로 상 도서 의 사서와 면담을 통하

여 도서  상황에 한 여러 가지 정보와 답변

을 받았다. 

데이터의 범 는 2016부터 2022년까지 7년

간으로 정하 다. 데이터값이 2016년부터 모든 

역에서 이용 가능하 고 최근 연도인 2022년

까지 포함하 다. 코로나로 인한 쇄 조치가 

시행되었던 2020년-2021년 기간에는 도서 의 

개 과 폐쇄 시기가 다수 있었으므로 데이터값

도 작았으나 2022년은 정상 으로 연간 개 하

다. 수집한 데이터는 엑셀에서 통계처리, 분

석하고 시각화하 다. 소장도서는 상 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 도서로 한정하 다. 

연속간행물이 2016년 20종에서 2022년에는 11

종이 있으나 그 수가 작아서 포함하지 않았다. 

안산시 앙도서 이 2023년 1월부터 내 모

든 공공․작은도서 의 도서 온라인 검색, 

출, 상호 차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 으나 2022

년에는 불가 으므로 본 연구의 출수에는 포

함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 차는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상 도서 의 2022년도 이용자수, 등

록회원수와 직원수의 황을 살펴보았다. 2단

계는 소장도서의 이용도를 악하기 해 연도

별 언어별 주제별로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

다. 연도별로 소장도서수, 출수, 장서회

율, 이용계수를 산출하 다.  소장도서의 언

어별 분포와 비 을 살펴보고 장서회 율과 이

용계수를 산출하여 다문화 이용자들의 언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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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 활용 정도를 살펴보았다. KDC 주제별로 

소장도서수, 출수, 각 비 과 장서회 율, 이

용계수를 산출하여 주제별 장서 활용도를 분석

하 다. 3단계는 소장도서의  출수를 기

으로 개별도서별로 출수와 비 ,  합

계를 산출하여 가장 이용도가 높은 도서와 분

포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다문화 집 지역의 특정 도서

의 7년 기간의 다문화 이용자들의 장서 출데

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도출되었고 수집한 데이

터의 한계로 인하여 선정한 데이터에 따라 분

석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밝 둔다.

4. 분석 차  결과

4.1 상 도서 의 황

분석 1단계는 상 도서 의 규모를 악하

기 하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로 이

용자수, 근무하는 직원수를 살펴보았다. <표 1>

은 상 도서 의 이용자수와 인력 황이 제

시되어 있다. 

<표 1>에서 이용자수는 도서 의 방문자수

를 말한다. 앞서 설명하 듯이 안산시의 앙

도서 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는 온라인을 

통한 이용자의 검색이나 출 활동은 불가하여 

이용자들은 도서  건물에 직  방문하여야 도

서를 이용할 수 있었다. 도서 이 외국인지원

본부에 치하여 외국인 이용자들은 지원센터

에 방문하 다가 도서 에 들르는 일이 많다고 

한다. 1일 평균 이용자수는 연간 총 이용자수에 

연간 운 일수를 나  값이다. 등록회원수는 

2016년 이후 매년 꾸 히 상승하고 있어 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용자수는 2020년은 코

로나 시기로 도서 이 개 한 일시가 어 이

용자수가 900명 이하 으며 2021년부터 많이 

회복하여 2022년에는 정상 인 이용자 수치를 

보인다고 한다. 일일 방문자 평균이 2021년 이

후로 18명으로 2023년 재까지도 이 수 을 

유지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이용

자수가 당시에는 연간 수치가 아닌  이용

자수로 기입되어 5-7배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으

며 이 수치 외에는 다른 데이터가 없었다.

연도

이용자 황 직원 황

연간 

이용자수

1일 평균

이용자수

연간

등록회원수

상근

(명)

시간제

(명)

자원

사자

사서

자격증보유자

2016 24374* 83 2214 2 1 31 1

2017 26400* 88 2428 2 1 40 1

2018 31779* 107 2564 2 1 40 1

2019 28062* 103 2683 2 1 40 2

2020 889 35 2798 2 0 0 1

2021 3310 18 2818 2 0 0 1

2022 4495 18 2872 2 1 0 1

* 2016년-2019년은  이용자수가 기입되어 아주 많음. 

<표 1> 이용자  직원 황(20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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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상근직원과 시

간제 직원이 있고 자원 사자가 지원되고 있다.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

장 이른 시기인 2013년에 상근과 시간제 합쳐서 

직원이 2명, 사서 자격증 보유자 1명이었다가 

2014년부터 상근직원은 2명, 시간제 직원 1명으

로 1명이 충원되었다. 이후 2022년까지 같은 직

원수를 유지하고 있다(2020-2021년 제외). 자

원 사자는 정기 인 사자와 비정기  사

자를 합한 수치로 정기  자원 사자가 10명, 

비정기  자원 사자 30명으로 총 40명이며 코

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2017년 이후 같은 인원

이 사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상 도서 은 

2016년부터 7년간 직원수의 증가는 없이 증가

하는 이용자들을 서비스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연도별 소장도서와 출 분석

분석 2단계는 소장도서의 이용도를 살펴보기 

하여 먼 , 상 도서 의 소장도서수, 도서

의 출수, 장서회 율과 이용계수를 산출하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로 살펴보았다. 

소장도서수와 출수는 상 도서 의 알 스

시스템에서 검색으로 제공된 결과 수치를 활용

하 고 이를 기본으로 장서회 율과 이용계수

를 산출하 다. 장서회 율은 소장도서의 출

수를 소장도서수로 나  값으로 장서의 출 이

용 정도를 알 수 있다. 이는 장서구성의 이용성

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장서회 율이 클수록 도

서의 출수가 많음을 의미한다(오지은, 정동

열, 2015).  이용계수(Use Factor)는 체 소

장도서에 한 특정 그룹(특정 주제, 시기 등 부

분집합)의 이용 비율을 계산한 값으로 역시 소

장도서의 활용 정도를 악하는데 주로 사용된

다(Bonn, 1974). 즉, 도서 의 총 출수에서 

특정 그룹의 출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총 소장

도서수에서 특정 그룹의 소장도서수가 차지하

는 비율로 나  값이다(Bonn, 1974). 

[(특정 그룹의 총 출수 ÷ 도서 의 총 출수) × 100]

[(특정 그룹의 장서수 ÷ 도서 의 총장서수) × 100]

이용계수가 1.0보다 크면 활발하게 장서가 이

용되는 것으로 평가된다(오지은, 정동열, 2015). 

상 도서 의 2016년-2022년 7년간의 연도별 

소장도서수, 출수의 황을 장서회 율, 이용

계수와 함께 <표 2>에 제시하 다.

연도 소장도서수 출수 장서회 율 이용계수

2016  8,752 1,082 0.12 0.80 

2017  9,258 1,162 0.13 0.81 

2018  9,743 1,322 0.14 0.87 

2019 10,272 1,383 0.13 0.87 

2020 10,774 1,782 0.17 1.07 

2021 11,253 1,611 0.14 0.92 

2022 11,657 2,779 0.24 1.54 

<표 2> 연도별 소장도서 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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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도서 의 소장도서수는 2016년에 약 8

천7백 권에서 매년 약 500권씩(2021년은 400

권으로 제외) 꾸 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약 

만 천6백 권에 이르 다. 상 도서 은 매년 

산에서 도서 구매비로 천만에서 천2백만 원 

정도를 사용해 오다가 2020년-2021년에는 6백

만 원으로 었고 2022년에는 7백8십만 원으로 

다시 회복하는 이라고 한다.

동 기간 도서 단행본의 출수는 1천여 건에

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 도서 이 개․

폐 을 거듭하던 2020년에도 출은 꾸 히 늘

었으며 2021년은 년 비 었지만 2019년에 

비교하면 늘어난 수치이다. 2022년에 완  개

을 하면서 약 2천7백 건까지 증가하 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도서  이용과 출수 증가는 소장

도서의 증가분보다 훨씬 높으며 작은도서 에서 

아주 고무 이라고 할 수 있다. 장서회 율은 

출수와 함께 매년 꾸 히 증가해 오다가 2022년

에는 0.24까지 늘어 출이 활발하게 되었다. 이

용계수도 함께 증가하여 2020년에는 1.07로 1.0

을 상회하 고 2022년에는 1.54까지 늘었다. 이

러한 이용계수의 증가는 상 도서 의 장서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의 변화추이를 시각 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소장도서수의 꾸 한 

상승과 함께 출수도 차 증가하다가 2022년

에는 폭 증가하 다. 장서회 율 선이 2019

년까지 유지하다가 2021년에 다소 감소하 다

가 2022년은 아주 증가하 다. 상 도서 의 

출 황을 국내 공공도서 이나 작은도서

의 소장도서수, 출수와 비교해 보겠다. 국가

도서 통계시스템에 제시된 2022년 기  국 

공공도서 의 1 당 장서수는 99,193권, 1 당 

출도서수는 111,824건이며 공립 작은도서

은 2022년 1 당 장서수는 9,427권 출도서수

는 2,755건이다. 상 도서 의 소장도서수는 

공공도서  평균 장서수의 약 12%를 구비하고 

출수는 2.5% 정도로 작은 출량을 보이지

만, 공립 작은도서 의 평균값과 비교하면 장

서수는 24%가 많으며 출수는 약 9% 높다. 

그러므로 상 도서 은 작은도서 의 평균보

다 높은 소장도서수를 보유하며 출수도 좋은 

실 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연도별 소장도서 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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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언어별 소장도서와 출 분석

다문화 장서 구성을 보기 하여 언어별 소

장도서와 출 구성을 분석하 다. 상 도서

은 다문화도서 으로서 다국  언어로 된 도

서들을 갖추어 제공하고 있다. 언어별 분석을 

하여 개별 소장  출 도서의 언어 표기 데

이터가 필요하 다. 각 도서의 텍스트가 표기

된 언어를 확인하는 방법은 알 스시스템에서 

도서를 검색하 을 때 청구기호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상 도서 에서는 도서가 도서 시

스템에 등록되고 목록이 작성될 때 표기 언어

가 외국어인 경우는 청구번호의 첫 자리에 언

어명을 먼  추가하고 주제분류번호를 넣고 청

구기호로 작성하고 있다. 재 사용 인 다문

화 도서의 청구기호의 를 들면 러시아843-티

888ㅇ, 국833.6-고29ㅅ, 베트남717.6- 96ㅇ 

등이다. 한국어의 경우는 청구번호에 언어 표

기를 추가로 하지 않았다. 알 스시스템에서 

2022년 12월 기 으로 소장도서를 검색하고 이

를 엑셀 일로 다운로드 받으면 개별도서의 

청구기호가 포함되어 언어코드로 활용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개별도서의 연간 

출수가 제공되지 않고 등록일 이후의  

출수만 제공하 다.  알 스시스템에서 2022

년 기  출도서 명단을 엑셀 일로 다운로

드 받으면 천여 권의 도서 명단만을 볼 수 있어 

더 차이가 났다.

 정보나루에서 제공하는 엑셀 일을 살펴

보면 개별도서에 한 세부 정보 에서 상 도

서 의 청구기호는 없었으나 ISBN이 있어서 고

유식별자로 사용할 수 있었다. ISBN은 도서의 

국별번호를 포함하고 있어서 도서의 언어를 짐

작할 수 있다. 에서 청구기호의 를 든 도서의 

ISBN은 각각 9785389148819, 9787555912095, 

9786047340910이다. ISBN에서 첫 세 자리 978 

다음 넷째 자리부터 국별번호로 지정되는데 러

시아는 978-5, 국은 978-7, 베트남은 978-604

이다. 이 번호를 통해 도서의 해당 국가를 짐작

할 수 있으나 국별번호는 도서가 쓰인 표기 언

어가 아니라 그 “도서를 발행한 출 사가 소재

한 국가의 국별번호”를 지칭하고 있다(국립

앙도서  한국서지표 센터, 2018, 68). 그래서 

국가번호가 도서의 표기 언어와 일치하는 경우

도 있지만 외국어로 된 도서라도 국내에서 출

되면 한국 번호를 넣게 되므로 항상 일치하지

는 않는다. 게다가 한 국가의 국별번호를 여러 

개를 지정하는 국가가 다수 생겨났고 국별번호

의 자릿수도  길어짐으로 ISBN으로 언어

를 정확히 악하는 것은 어려웠다. 앞서 설명

하 듯이 정보나루의 데이터는 2022년 12월 기

 소장도서의 수가 알 스시스템의 수보다 약 

2천여 건이나 차이가 났다. 이것은 2021년 여름 

동안에 도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서가 개

조와 디스 이 설치 등을 하면서 2천여 권의 

도서를 폐기하 다고 한다. 이것이 정보나루의 

시스템에 반 되지 않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개별도서의 언어 표기 정보를 

알기 하여 알 스와 정보나루의 두 가지 데

이터를 서로 매칭하여 공통으로 포함된 소장도

서 명단을 추출하게 되었다.

소장도서 매칭은 2022년 12월 기  알 스의 

소장도서 항목과 정보나루의 소장도서 항목을 

ISBN, 서명, 자명의 순으로 3단계로 매칭하

여 확인하 고 소장도서의 언어별 데이터가 포

함된 도서 명단을 추출하 다. 알 스의 IS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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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락되거나 정보나루의 ISBN과 다른 경우

가 많아서 서명, 자까지 포함하여 매칭하 다. 

데이터의 ISBN, 서명, 자명 등이 공란이나 불

완 한 데이터는 제외하 다. 칭된 도서명 단

은 최종 소장도서 10,241권과 출수 3,785건을 

추출되었다. 이 수치는 상 도서 이 알 스시

스템에서 검색 결과로 나온 2022년 소장도서수, 

출수와 다소 차이가 나지만 개별도서 정보와 

출수를 보여주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언어별, 주제별, 개별도서별 분

석을 수행하 다. 

추출된 도서는 청구기호의 언어 표기를 기

으로 한국어를 포함한 25개 언어가 사용 

이었다. 언어별 소장도서수와 출수를 산출하

고 체 소장도서수와 출수에서 각 언어가 

차지하는 비 을 백분율(%)로 산출하 다.  

언어별 장서회 율과 이용계수를 4.2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 다. <표 3>은 2022년 기 으

언어
언어별 소장도서수

(소장도서수 비 )

언어별 출수

( 출수 비 )

언어별 

장서회 율

언어별

이용계수

1 한국  2,784(27.18%) 1,282(33.87%) 0.48 1.26

2 국  1,409(13.76%)  954(25.20%) 0.68 1.83 

3 미  1,094(10.68%)  734(19.39%) 0.67 1.82 

4 베트남   638(6.23%)   73(1.93%) 0.11 0.31 

5 인니   596(5.82%)    0(0.00%) 0.00 0.00 

6 러시아   564(5.51%)  418(11.04%) 0.74 2.01 

7 필리핀   500(4.88%)   21(0.55%) 0.04 0.11 

8 태국   495(4.83%)   25(0.66%) 0.05 0.14 

9 일본   350(3.42%)   20(0.53%) 0.06 0.15 

10 몽골   349(3.41%)  102(2.69%) 0.29 0.79 

11 캄보디아   337(3.29%)    0(0.00%) 0.00 0.00 

12 우즈베키스탄   238(2.32%)   48(1.27%) 0.20 0.55 

13 네팔   192(1.87%)   24(0.63%) 0.13 0.34 

14 스리랑카   178(1.74%)   14(0.37%) 0.08 0.21 

15 키스탄   126(1.23%)    3(0.08%) 0.02 0.06 

16 카자흐스탄   118(1.15%)   34(0.90%) 0.29 0.78 

17 랑스    85(0.83%)    3(0.08%) 0.04 0.10 

18 말 이시아    54(0.53%)   13(0.34%) 0.24 0.65 

19 스페인    43(0.42%)   10(0.26%) 0.23 0.63 

20 방 라데시    37(0.36%)    2(0.05%) 0.05 0.15 

21 독일    28(0.27%)    5(0.13%) 0.18 0.48 

22 이란    13(0.13%)    0(0.00%) 0.00 0.00

23 인도     5(0.05%)    0(0.00%) 0.00 0.00 

24 라오스     4(0.04%)    0(0.00%) 0.00 0.00

25 아랍     4(0.04%)    0(0.00%) 0.00 0.00

합계 10,241(100%) 3,785(100%) - -

<표 3> 언어별 소장도서와 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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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언어별 소장도서와 출 황을 소장도서

수를 기 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제시하

다.

소장도서의 언어별 분포를 보면 2022년 기

 한국어 도서와 외국어 도서의 비율이 각각 

27%와 73%로 다문화 도서의 비 이 체 소

장도서의 3/4을 차지하고 있다.  언어별로 살

펴보면 한국어(27%)를 제외한 외국어 에는 

국어 도서가 단연 많은 약 14%, 이어서 어 

도서가 약 11%를 차지한다. 어로 출 된 도

서는 미어로 표기하는데 어를 공용어로 사

용하는 미국, 캐나다, 국, 호주, 뉴질랜드 등

의 국가가 모두 해당한다. 한국어, 국어, 미

어의 세 언어가 합계 약 51%를 이루고 있으며 

나머지 49%는 22개의 다양한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안산시의 주변 산업공단에서 일하는 외

국인 근로자와 가족으로 유입된 다문화 이용자

들은 주로 동남아시아나 앙아시아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 많다. 최근에는 러시아에서 유

입된 외국인들이 증가하 고 이 이 소장도서 

구성에도 잘 반 되어 있다. 이들 국가 언어들의 

합계는 소장도서의 약 47%나 차지하고 있다. 그 

외 독일, 랑스, 스페인의 유럽어가 1.5%가량 

있고 이란어와 아랍어가 극소수지만 별도로 표

기되고 있다. 

언어별 출수를 살펴보면 한국어 도서가 가

장 많은 약 34%를 이루고 있다. 외국어 에는 

국어 도서가 가장 많은 25%나 비 을 차지하

여 다문화 이용자는 국어 사용자가 월등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미어가 약 

20%를 이루어 한국어, 국어, 미어가 합계 

출 약 80%에 육박한다. 이 은 옥정원(2016)의 

다문화 장서가 미 자료와 국어 자료에 편

되어 있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었다. 다음으로 

러시아어 도서의 출이 에 띄는데 소장도서

수는 약 5.5%이지만 출수는 418건으로 11%

나 되는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에 따라 장서회

율도 높고 이용계수는 2.01이나 되는 높은 수

치를 보여 가장 이용성이 높은 언어의 도서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상 도서 의 이용자 에 

러시아 유입인구가 최근에 아주 많아졌음을 반

하고 있고 소장도서수를 더 증가할 것을 고려

해야 한다. 다음으로 몽골이 소장도서수 비 

출수는 높아 이용계수가 높은 편이다. 

장서회 율은 국, 미, 러시아가 높으며 한

국어는 소장도서수가 많아 이들 국가보다 낮다. 

이용계수는 역시 러시아가 가장 높으며 국, 

미, 한국어, 몽골, 카자흐스탄의 순서이다. 언어

별 소장도서수와 출수를 소장도서수 기 으로 

정렬하 고, 장서회 율을 추가하여 시각화하면 

<그림 2>와 같다. 

앞서 <표 3>과 같이 한국어, 국, 미어의 

소장도서와 출수가 모두 가장 높은 언어들이

다. 다음으로 베트남, 인니, 러시아가 소장도서

가 많다. 러시아는 출수는 네 번째로 높고 장

서회 율은 가장 높으며 국어, 미어가 다

음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주제별 소장도서와 출 분석

상 도서  소장도서의 주제별 소장장서와 

출 황, 장서회 율과 이용계수를 살펴보았

다. 한국십진분류(KDC)의 주제 분류 기호 단

에서 000 총류, 100 철학, 200 종교…. 900 

역사까지의 10개의 주제 분야를 기 으로 주제

별 소장도서수와 출수를 산출하 다. 소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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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언어별 소장도서 출 황 

서수는 앞서 언어별 분석에서 추출한 소장도서

수, 출수를 활용하여 주제별 소장도서수를 

계수하고 소장도서 비 은 체 소장도서수에

서 주제별 소장도서가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

(%)로 표기하 다.  주제별 출수를 계수

하고 출수 비 도 체 출수에서 주제별 

출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기하

다. 장서회 율과 이용계수도 4.2와 동일한 

방법으로 값을 구하 다. 10개 주제별로 소장

도서수(소장도서 비  포함)와 출수( 출수 

비  포함), 장서회 율과 이용계수를 계산하

여 주제 순으로 정렬하면 <표 4>와 같다.

주제별 비교를 시각 으로 제시하기 하여 

소장도서수와 출수를 주제 순으로 막 그래

로 그리고 장서회 율을 선으로 추가하면 

<그림 3>과 같다.

순 주제 분류 
 주제별 소장도서수

(소장도서수 비 )

주제별 출수

( 출수 비 )

주제별

장서회 율

주제별

이용계수

1 000 총류   111(1.08%)   23(0.61%) 0.21  0.56 

2 100 철학   327(3.19%)  118(3.12%) 0.36  0.98 

3 200 종교   101(0.99%)    0(0.00%) 0.00 0.00

4 300 사회곽학  1,141(11.14%)  365(9.64%) 0.32  0.87 

5 400 자연과학   375(3.66%)  139(3.67%) 0.37  1.00 

6 500 기술과학   763(7.45%)  424(11.20%) 0.56  1.50 

7 600 술   397(3.88%)  117(3.09%) 0.29  0.80 

8 700 언어   798(7.79%)  651(17.20%) 0.82  2.21 

9 800 문학  5,758(56.22%) 1,944(51.40%) 0.34  0.92

10 900 역사   470(4.59%)    4(0.11%) 0.01  0.02 

합계 10,241(100%) 3,785(100%) - -

<표 4> 주제별 소장도서와 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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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제별 소장도서 출 황

<표 4>와 <그림 3>에서 보듯이 주제별 분포

를 보면 800 문학 분야는 10개 주제 분야 에

서 소장도서수가 독보 으로 높은 비 을 차지

하여 체 소장도서수의 반이 넘는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수 비 도 51%를 상회하

고 있다. 이것은 공공도서 의 소장도서와 

출수가 문학 분야가 일반 으로 가장 높은 것

과 맥락을 같이 하여 다문화 이용자들도 문학

류 우선 선호를 보여주고 있다. 상 도서 의 

다문화 이용자들은 모국의 언어로 된 문학 분야 

도서를 많이 출하여 모국의 정서를 느낄 기회

를 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문학류 도서

들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820 국문학, 840 

미문학, 830 일본문학, 810 한국문학이 소장도

서수와 출수 모두에서 높은 비 을 차지하며 

언어별 분석과 같이 국어로 쓰인 국문학도

서가 가장 많이 출되고 있었다. 이런 문학류의 

높은 출수에도 문학류의 장서회 율은 0.34로 

높지 않은 편이다. 이것은 다른 주제 분야보다 

출수가 아주 높지만, 소장도서수가 동시에 월

등하게 높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소장도서수가 많은 300 사회과학 

분야는 소장도서수와 출수가 모두 문학류의 

약 1/5 정도인 10-11%를 보인다. 그래서 장서

회 율은 문학류와 비슷하고 이용계수는 문학

류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다. 세 번째로 소장도

서수가 많은 700 언어 분야는 소장도서는 7.8%

이지만 출수의 비 은 17%나 이루고 있다. 

그래서 장서회 율이 0.82로 10개 주제 분야 

에서 가장 높으며 이용계수도 2.21로 단연 가장 

높다. 그래서 언어류는 장서의 이용성이 가장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500 기술

과학 분야는 네 번째로 소장도서수와 출수가 

높으며 장서회 율과 이용계수가 두 번째로 높

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기술과학도 장서의 

이용성이 높은 분야이다. 이로써 10개 주제 

에서 문학, 사회과학, 언어, 과학기술의 4개 분

야 소장도서 합계는 약 83%, 출수는 약 89%

를 차지하고 있다.

주제별 이용계수를 살펴보면 언어(2.21), 기

술과학(1.50), 자연과학(1.0), 철학(0.98), 문학

(0.92), 사회과학(0.87), 술(0.80), 총류(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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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0.02), 종교(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에서 700 언어, 500 기술과학, 400 자연과학의 3

개는 이용계수의 기 값(1.0)을 상회하므로 이

용 출이 높은 분야로 평가될 수 있다. 철학, 

문학도 1.00에 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총류, 역사, 종교 분야는 이용 출이 아주 낮은 

분야이다. 상 도서 의 주제별 평균 이용계수

는 0.89로 소장도서의 이용 출이 더 활발할 수 

있도록 장서구성 개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4.5 개별도서별 출수 순

분석 3단계는 개별도서별로  출수와 

비 , 비  합계를 산출하여 이용도가 가장 

높은 상 권 도서를 악하고 출수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소장도서들은 4.2에서 추출한 소장

도서 명단과 출수로 계산하 다. 상 도서

의 시스템에 등록한 이후 출이 1회 이상 발생

한 소장도서들은 8,030권이고 출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도서수는 2,211권으로 제외하

다. 8,030권에 한 등록일 이후  출수를 

도서별로 집계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순

를 부여하 다. 그리고 각 도서의 출수를 

체 출수 비 비 을 백분율(%)로 계산하

고 비 값을 으로 합산하여  출수 

 합계를 산출하 다. 개별도서의 출수 기

 내림차순으로 도서명,  출수, 

출수 비 과  합계를 지면 계상 상 권 

심으로 <표 5>에 제시하 다. 

<표 5>에서 보듯이 상  20  에서 6권은 

한국어, 14권은 국어 도서로 두 언어가 가장 

많으며 주제별로는 590 생활과학, 810 한국문

학, 710 한국어에 해당하 다. 국어 도서 14

권 에서 12권이 요리책이고 2권은 건강에 

한 내용으로 모두 시리즈물이다. 출수가 가

장 많은 단행본 도서는 국어 过瘾川湘菜
이고 사천, 후난지역 요리책이다. 한국어 도서

는 미생: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시리즈가 

20  내에 5권이 올라 있고 이들 5권의 출수

를 합치면 총 490회로 미생시리즈의 높은 인기

를 실감할 수 있다. 그 외 한국어 학습을 한 

국어 교재가 18  한국어 교재가 19 에 

치하여 다문화 이용자들의 한국어를 배우려는 

동기도 엿보 다. 

20 권 밖의 도서들을 보면 체  출

의 30%에 해당하는 도서는 587권으로 출 23

회 발생하 고 체 소장도서의 5.7%에 해당

하 다.  출의 50%는 1,348권으로 15회

가 출되었고 체 소장도서 에서 13%에 

해당하 다. 하 권으로 갈수록 동률의 도서가 

아주 많아지는데 출수가 1회 발생한 도서는 

순  6,698등부터 8,030등까지 동률로 1,333권

이며 이는 체 소장도서의 13%를 차지한다. 

체 소장도서들의 출수를 기 으로 도

서별 출수, 출수비  합계를 분포 

그래 로 그리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서 보듯이 도서별 출수는 

상 권 극소수의 도서들의 출 비 이 탁월하

게 높아 체 도서들을 선도하고 있으며 다

수의 하 권 도서들은 낮고 길게 이어지는 

롱테일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출

수 비 의  합계는 완만한 포물선의 모양

을 보여 다. 토법칙을 용한 80/20 법칙

(Trueswell, 1966)은 도서 의 출 80%는 20%

의 장서가 차지한다는 뜻이다. 80/20 법칙이 

용되는지 보기 하여 출수비  합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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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도서명 출수( 출수 비 ) 출수비  합계

1 过瘾川湘菜 7号 108(0.16%) 0.16

2 미생: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3권 106(0.15%) 0.31

3 미생: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1권 102(0.15%) 0.46

4 百变饭粥 8号 102(0.15%) 0.61

5 美味滋补汤 3号 101(0.15%) 0.75

6 四季养生健康吃 7号 101(0.15%) 0.90

7 食物相宜与相克 9号 101(0.15%) 1.04

8 降脂降压健康吃 2号 100(0.14%) 1.19

9 미생: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2권  99(0.14%) 1.33

10 秘制凉拌菜 2号  94(0.14%) 1.47

11 미생: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4권  93(0.13%) 1.60

12 미생: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5권  90(0.13%) 1.73

13 味酱 7号  90(0.13%) 1.86

14 筋道面条 9号  90(0.13%) 1.99

15 减肥瘦身健康吃 9号  87(0.13%) 2.12

16 泡菜 1号  86(0.13%) 2.24

17 宝宝生病健康吃 5号  82(0.12%) 2.36

18 30天突破韩国语  82(0.12%) 2.48

19 (외국인을 한) 한국어 발음 47  81(0.12%) 2.59

20 仔 5号  81(0.12%) 2.71

: : : :

6698 사서, 고생합니다 1(0%) 98.08%

: : : :

8030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1(0%) 100%

<표 5> 출수 기  소장도서 순

<그림 4> 소장도서 출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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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응하는 도서를 보면 출수 3,357권으로 

출수 7회를 하 고 체 소장도서수의 32.8%에 

해당하 다. 이 수치는 토법칙의 20%보다 

12%나 상회하여 상 도서 은 다양한 종류와 

수량의 다국어 도서들이 출되고 있음을 보여

다. 

5. 결론  정책  시사

다문화 이용자가 집한 지역의 공공․작은

도서 에서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를 하여 장

서의 한 구성과 이용성에 한 평가가 필

요하다. 이를 해 본 연구는 다문화 이용자가 

많은 지역의 개별도서 에서 장서 이용도를 

악하기 하여 안산다문화작은도서 을 상 

기 으로 2016-2022년 7년간의 소장도서와 

출 황을 분석하 다. 데이터는 상 도서 , 

국가도서 통계시스템과 정보나루에서 제공하

는 장서․ 출 데이터를 활용하 다. 본 연구

는 도서 의 소장도서와 출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다문화 지역 도서 의 장서개발과 장서평

가에 데이터 기반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본 연구는 특정 작은도서 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이므로 연구의 상과 범 에는 한계 이 

있으며 다문화 도서 의 일반 인 장서와 출

을 반 한 것은 아님을 밝  둔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2016년 이후 

상 도서 의 등록회원수는 해마다 꾸 히 늘어

났으며 이용자수도 2022년에는 약 4천5백 명으

로 증가하 다. 둘째, 소장도서수는 연간 500권

씩 늘어나지만 출수는 더 빠르게 상승함으로 

소장도서수가 출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용계수도 계속 증가하여 2022년에는 

1.54까지 상승하여 장서의 이용도는 활발하다

고 할 수 있다. 

셋째, 소장도서는 외국어로 된 도서가 73%

로 한국어보다 약 3배나 많다. 언어별로 한국어

(27%), 국어(14%), 미어(11%)가 가장 

많고 그 외 22개국으로 된 다국  언어로 된 도

서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출수도 한국

어(34%), 국어(25%), 미어(19%), 러시

아어(11%) 순으로 많으며 이들 언어별 도서들

의 이용계수도 각각 1.0을 훨씬 상회하여 활발

하게 이용되고 있다. 상 도서 의 소장도서

는 25개국이나 되는 언어로 장서구성을 다채롭

게 이루고 있으며 출이용성도 활발하다는 면

에서 상 도서 은 다문화 장서 기반의 출 

서비스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넷째, 주제별로 소장도서는 공공도서 의 일

반  추세처럼 문학(56%)이 가장 많으며 사회

과학(11%)과 언어(7.8%), 기술과학(7.5%)이 

뒤따른다. 출수도 문학(51%)이 가장 많이 

출되었고 다음이 언어(17%), 기술과학(11%), 

사회과학(9.6%)의 순이다. 이용계수는 언어, 기

술과학, 자연과학이 각각 1.0을 상회하여 활발

하게 이용되고 있다.

다섯째, 개별도서별  출수로 20  내 

도서는 국어 도서가 가장 많았고 주제는 요리

와 건강에 한 시리즈들이다. 도서별  

출수의 분포는 롱테일의 형태를 보이며 출

수  합계 80%는 소장도서수의 32.8%에 

해당하여 상 도서 이 다양한 종류의 다국

 장서구성이 이루어져 있고 다문화 이용자

들이 활발하게 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 집지역 작은도서 의 장서 출 황 분석과 정책  시사   95

본 연구 결과에 기반을 둔 다문화 도서 을 

한 정책  시사 은 다음과 같다. 먼  상 

도서 을 한 제언으로는 도서 의 이용자수

와 등록회원수는 증가추세를 이어왔고 앞으로

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2024년부터 

외국인력 고용허가제가 확  시행됨에 따라 국

내 다문화 인구와 안산지역 다문화 이용자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이용자수

와 출수에 발맞추어 다문화 소장도서를 우선

으로 더 늘려야 할 것이다. 장서 구입 산확보

를 해서 계기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극 인 요청을 하거나 기업의 후원을 받는 방

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언어별 장서구성을 보

면 출기 으로 한국어, 국어, 미어 도서

는 재의 높은 비 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소

장도서수가 상 으로 으나 이용계수가 높

은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언어의 도서수를 

더 늘여가야 할 것이다. 주제별로는 소장도서

수는 작으나 이용계수가 높아 활발하게 출이 

되는 590 생활과학, 710 한국어, 810 한국문학 

분야의 소장도서를 더 확 하여야 할 것이다. 

한 증가하는 다문화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하

기 하여 이용자 요구조사를 시행하고 이용자

가 선호하는 도서를 구입하여 소장도서 이용 

출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다문화 특화도서 을 한 제언으

로는 첫째, 다문화 특화도서 의 장서평가를 

한 실태조사를 정기 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

한다. 복수 는 다수의 다문화 특화도서 을 

상으로 장서 출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으로 실태조사를 시행

하도록 하며, 나아가 다문화 도서 의 체 

수조사로 확 한다면 다문화 장서구성과 리

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다문화 이용자를 한 서비스를 개발하

고 평가할 때 다문화 이용자 요구조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별 특성과 

출행태 분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기인한 이

용자 데이터의 근 불가로 수행할 수 없었다. 

향후 도서 이 치한 지역에 따라 다문화 이용

자의 구성비와 특성을 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다문화장서개발지침이 마련되고 수서정

책에도 용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자체 차원에서 다문화 도서 에 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개별도서 이 다

문화 장서를 개발하고 리할 때 산이나 인력 

운 에 실 인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 다. 

지자체마다 지역의 다문화 거 도서 을 심

으로 다문화 특화된 서비스를 한 산을 책정

하고  다문화 담사서가 배치되어 다문화 거

도서 과 개별도서 의 연계와 지원역할을 

해 다면 개별도서 에는 실질 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마다 거 도서 을 심으로 다문

화 도서  간에 상호 력하여 통합 으로 다문

화 장서를 구입, 리하고 상호 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서  통계 품질에 한 제언으

로는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데이터의 수집과 

검증에 어려움이 다소 있었다. 공공․작은도서

의 장서 출 련 데이터는 재 련 기

들에서 일반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데이

터베이스별 통계가 일치하지 않고 데이터의 정

확성에 하여 기 에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

었다. 데이터 기반의 분석은 데이터를 제공하

고 리, 장, 배포하는 기 의 권 와 신뢰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품질을 제하고 있다.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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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서비스 기 이 개별도서 에 데이터 입력

을 요청할 때 데이터품질을 보장하기 한 데

이터 품질 리지침을 마련하고 장의 사서들

을 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원하여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한 노력을 하여야 하

며 향후 이를 한 지원과 정책을 시행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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