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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학도서 진흥법에 따른 학도서 에서 최소한의 자료구입비를 확보하기 한 산 책정 방법과 

확보된 자료구입비를 효율 으로 학과에 배당하여 집행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학도서 의 황과 법  기 을 살펴보고 법  기 에 따른 최소한의 자료구입비 확보 방법을 제시하고 확보된 

산의 효율  집행을 한 학과 배분방법을 제시하 다. 먼 , 국내 출 되는 도서 평균가격을 학도서 진흥법 

기 에 용하여 학도서 자료구입비를 책정하 다. 학보된 산은 80%를 학과에 배정하고 20%를 사서선정분

으로 배정하 다. 학과에 배정된 80% 산은 다시 100%로 환산하여 주제별 도서가격, 학생정원, 이용률 등 

3가지 기 을 용하여 각 학과 산을 편성하여 배분하 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methods for determining the minimum book purchase cost budget 

in university libraries in accordance with the “University Library Promotion Act” and efficiently 

allocating and executing the secured book purchase cost budget to each department. To achieve 

this, the current status of university libraries and legal standards were examined and strategies 

for securing the minimum book purchase cost budget in accordance with legal standards were 

suggested, and a method for efficiently distributing the secured budget to departments was 

proposed. First, we determined the material acquisition budget for university libraries by applying 

the average price of domestically published books to the standards set forth in the University 

Library Promotion Act. The allocated budget was distributed with 80% assigned to departments 

and 20% budget for librarians. The department’s allocated budget of 80% was then recalculated 

to 100% and distributed by applying three criteria: book prices by topic, student enrollment, 

and utilization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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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목

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 에 필요한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하

는 기 으로, 학의 설립자․경 자는 학에 

도서 을 설치하고 학도서  진흥과 지식 정

보격차 해소를 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등교

육법, 학도서  진흥법).

‘ 학의 심장’이라 불리며 학 내 상과 역

할을 담당하는 학도서 은 학내 연구지원 기

임과 동시에 학습과 토론의 장소, 문화생활

을 즐기는 문화공간 즉, 연구지원을 하며 휴식

처의 기능도 함께 담당하는 기 이다. 한, 제

4차 산업 명과 함께 두하고 있는 빅데이터, 

딥러닝, 사물인터넷과 같은 사회변화에도 가장 

빠르게 응하는 기 이기도 하다.

이처럼 학도서 은 학 내 정보의 유통과 

커뮤니티 역할을 하며 학내 구성원의 지식 정보

격차 해소를 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학도

서 은 여 히 도서 출/반납 심의 학습공간

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정 미, 2020). 이

러한 인식은 통 인 도서  기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도서 은 책을 비롯한 인쇄된 텍스트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제공

하는 정보의 계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IT 기술의 발달로 이용자들은 정보를 

얻기 해 도서 을 찾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

나 쉽게 정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학에서

도 학생들은 정보의 질과 정확성보다 편리성

을 추구하며 정보 활용에 있어 학도서 에 

한 신뢰보다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텍사스 학도서  사서 

Drew Racine은 ‘매년 수백만 달러를 지출해야 

하는 학도서 을 구 (Google), 구  스칼라

(Google Scholar), 그리고 구  북스(Google 

Books)로 체하겠다는 학 총장이 조만간 

등장할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IT 기술의 발

달은 학도서 에 감을 주는 존재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감 속에 국내에서는 학교육  

연구의 핵심 기반인 학도서 의 진흥을 한 

｢ 학도서 진흥법｣(법률 제13222호, 개정법률 

제18547호)이 제정되었다. 2015년 3월 제정된 

｢ 학도서 진흥법｣은 시설, 자원, 사서의 배치

기  등 학도서 이 양 , 질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 ․제도  장치로 학 당국

의 책무성을 부가한 법률이다. 법률에서 학도

서 으로서 최소한의 장서 구성과 연간 장서 증

가량( 문 학은 학생 1명당 1권, 그 외 학은 

1명당 2권 이상)을 법률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소규모의 학도서 에서는 자료구

입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 학도서 진흥법｣에 따른 

학도서 에서 최소한의 자료구입비 책정과, 

확보된 자료구입비를 효율 으로 학과에 배당

하여 집행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1.2 선행연구 분석

학도서 은 물론 공공도서  등 도서  

체 종에서도 산편성과 산 배분과 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도서 에 국한

하지 않고 련된 연구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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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산과 련 연구에서 곽동철, 윤정옥, 

김기태(2006)는 미국, 국, 호주와 캐나다 등 

어권 국가의 고등교육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문제 을 살펴보았다. 연구에서는 산 축소와 

학도서 의 역할 변화, 정보기술 발 과 구

조 변화, 연속간행물의 가격 등이 도서 의 

자료 구입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김선애

(2016)는 부산지역의 31개 도서  통계를 분석

하여 도서  산이 이용자의 도서  이용에 

정  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심효정, 노

희(2022)는 특화도서 의 활성화와 성공을 

해서는 연간 사업 수립 과정에서 장서와 

담인력 확보는 물론 충분한 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 다. 이경진(2020)은 공공도서 의 

방문과 자료실 이용자 수에 미치는 향요인을 

확인하기 하여 2018년 국 도서  통계를 분

석하 다. 연구자는 도서  활성화에 산, 이

용자 교육, 회원 수 등이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조정권(2019)은 공공도서  산 결정에 

향을 미치는 환경과 속성을 살펴 도서 의 치

와 교육 정도, 청소년 인구 속성의 환경과, 이용

자 수, 사서 수와 장서 수 등이 산 결정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산편성과 련한 연구로 김 록, 김은지

(2023)는 지방 교육재정교부  집행의 효율성

을 실증 으로 검증하며, 불용액과 업무추진비

의 학생 1인당 교육교부 과 불용액, 업무추진

비의 비율을 살펴보고 산 배분의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노경민, 오범호(2020)은 

등학교 교사들의 학교 산 운용 과정과 산

편성 집행을 탐색하 다. 이들은 학교 재정 운

용상 문제를 해결하기 해 교육과정 심의 

산편성, 교사의 산운용, 역량 제고를 한 

지원이 필요하다 주장하 다. 서창 , 허경환

(2018)은 국방 시설사업 산의 효율  집행을 

해 집행률이 조한 패키지 시설사업의 불확

실성과 업 부족, 계 법령의 미비 을 살펴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이진석(2014)은 재정

집행의 비효율성을 분석하며 재정집행의 효율

성을 높이기 해서 활동 기  산 제도 도입

과 정착을 한 제도 인 보완과 산 차이에 

한 객 인 성과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

다고 하 다. 그리고, 산편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정확한 최  산에 근거한 로세스 

활동 심의 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하 다. 허 희, 곽민선, 한 희(2021)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역’에 편성되는 보건복

지부 산의 성과 시 성, 합성 여부를 분

석하여 산확충과 서비스 개선  등 산 항목

에 따른 산의 재편을 제안하 다.

이상 살펴본 선행연구를 통해 도서 의 산

확보는 도서  활성화와 연 되며, 효율 인 

산편성과 집행은 성과 시 성, 합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는 최소한의 자료구입비 확보가 어려운 학도

서 이 법률에 근거하여 산을 책정할수 있는 

방안과, 산의 효율  집행을 한 학과별 편

성 방법을 제안하 다.

2. 이론  배경
 

2.1 학도서  황

학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 으로 ｢교

육기본법｣ 제2조는 학, 문 학,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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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산업 학, 교육 학으로 구분되며 설립유형

에 따라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뉜다. 국․공

립 학은 서울 학교를 비롯한 지역 거 학 

등이 해당하며, 사립 학은 가톨릭 학교를 비

롯한 일반 사립 학교가 해당한다. , 한국교

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은 총 재학생 수 

규모에 따라 재학생 10,000명 이상인 규모 A

그룹, 재학생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인 

규모 B그룹, 재학생 5,000명 미만인 소규모 C

그룹의 학으로 구분한다. ‘기타’로 분류되는 

학으로 경찰 학, 육군사 학교 등 특수 목  

학들이 있는데, 교육부와 KERIS에서는 학

도서  통계조사에서 이들 학은 학생 수, 

산 등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되

고 있다.

학도서 의 자료구입비는 2022년 기  

학의 총 결산 비 4년제 학 0.9%, 문 학 

0.2%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2012년 4년제 

학 1%와 문 학 0.3%에 비하여 더 감소한 

것으로 최근 10년간 학 총결산 비 자료구

입비 비율은 <그림 1>과 같다.

, KERIS에서 운 하는 ‘학술정보통계시스

템’(학술정보통계시스템, 2023.12.15.)은 매년 

학도서 의 산과 결산을, ‘ 한출 문화

회’( 한출 문화 회, 2023.12.15.)에서는 매년 

국내 출  도서 단행본의 주제별 평균 가격을 

공시하고 있다. 두 기 의 자료를 바탕으로 최

근 10년간 학도서 의 자료구입비 액과 도

서 단행본 정가의 변화를 살펴보면, 학도서

은 2022년 결산 액이 2012년 비 0.62% 감

소한 반면, 도서 평균 가격은 15.77% 증가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학도서  자료구입비의 

0.62%감소는 1%미만으로 미미한 것으로 보이

지만, 국내 출 되는 도서의 꾸 한 가격상승 

폭을 감안한다면 학도서  장에서의 도서

구입비는 크게 감소하 다고 할 수 있다. 2012

년과 2022년의 학도서  자료구입비와 도서

평균 가격의 비교는 <표 1>과 같다.

자료구입비의 -0.62% 감소부분에 하여 4

년제 학과 문 학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1> 최근 10년간 학 총결산 비 자료구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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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도서  자료구입비(4년제 학교+ 문 학교) 도서평균 가격

2012년 247,053,436,667 -0.62%

감소

18,434원 15.77%

증가2022년 245,528,582,186 21,341원

<표 1> 최근 10년간 학도서  자료구입비와 도서가격 인상률 

(단 : 원)

<그림 2>와 같다.

이처럼 학도서 의 자료구입비가 이처럼 

10년간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 도서 단

행본은 2012년 비 2022년 15.77%가 인상되

었다.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출 된 도서 단행

본의 가격변화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2> 4년제 학  문 학 최근 10년간 자료구입비 산 변화

<그림 3> 최근 10년 국내 도서 단행본 평균 가격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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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근 5년간 학도서 의 연간 증가 책 

수를 살펴보면 2018년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는 4년제 학은 116,880원에서 2022년 124,556

원으로 소액 상승하 으나, 문 학의 경우 

2018년 28,282원에서 2022년 25,988원으로 오

히려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변화는 <표 2>와 같다.

한, 최근 5년간 학도서 의 연간 증가책 

수를 살펴보면 2018년 학생 1인당 장서 증가량

은 4년제 2.8권에서 2022년 2.1권으로 감소했으

며, 문 학도 2018년 1.9권에서 2022년 1.2권

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학술정보통

계시스템, 2023.12.15.). 최근 5년간 재학생 1

인당 연간 증가책 수 변화를 살펴보면 <표 3>

과 같다.

<표 2>와 같이 학도서 의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최근 5년간 큰 변화 없이 동결 수

의 범 에 머무르는 반면, 재학생 1인당 연간 

증가 책 수는 <표 3>과 같이 감소하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의 재학생 1인당 자료

구입비 황과 <표 3>의 재학생 1인당 연간 증

가 책 수를 시각화하면 <그림 4>와 같다.

이처럼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자료구입

비는 양질의 자료 구입에 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상이 계속해서 될 경우 학도

서 에 소장되는 장서의 가치도 함께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한 책이 강구될 필요

가 있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년제 학 116,880 117,631 123,449 119,359 124,556

문 학  28,282  26,607  26,151  25,021  25,988

<표 2> 최근 5년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변화 

(단 :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년제 학 2.8 2.6 2.3 2.0 2.1

문 학 1.9 2.0 1.5 1.3 1.2

<표 3> 최근 5년간 재학생 1인당 연간 증가책 수 변화 

(단 : 권)

<그림 4> 최근 5년간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증가책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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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도서 진흥법

2015년 ｢ 학도서 진흥법｣의 재정은 학 

내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핵심 시설인 학

도서 이 법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 학

도서 진흥법｣은 학도서 에 필요한 시설, 자

원, 사서의 배치 기 을 법으로 규정하여 학 

당국에 최소한의 행정  재정  책무성을 부가

하고 학도서 이 양 , 질 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하고자 제정되었다.

｢ 학도서 진흥법｣은 체 16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크게 총칙, 학도서  운 , 평가와 

감독으로 구분된다. 총칙에는 제1조(목 ), 제2

조(정의), 제3조(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학  학도서  책무), 제5조(다른 법

률과의 계) 등이 있다. 학도서  운 부분은 

제6조(설치․운 ), 제7조( 학도서 의 업무), 

제8조( 학도서 진흥종합계획 수립), 제9조(

학도서  발 계획 수립), 제10조( 학도서

운 원회), 제11조(사서 등), 제12조(시설  

도서 자료), 제13조( 학도서  력망 구축 

등)이 있다. 마지막 평가와 감독 부분으로 제14

조( 학도서  평가), 제15조(실태조사), 제16

조(지도․감독) 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

학도서 진흥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해 ｢ 학도서 진흥법 시행령｣( 통령령 제

32528호)이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학도서 진흥법시행령｣의 ｢ 학도서 진흥법｣

과의 연 법률은 <표 4>와 같다.

｢ 학도서 진흥법｣ 제12조(시설  도서  

자료)는 학의 특성과 이용자 편의를 하여 

합한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련

하여 ｢ 학도서 진흥법시행령｣ 제6조에서 학

생 수와 이용 황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 학도서 진흥법시행

령｣에서는 충분한 자료에 한 최소한의 기

을 제시하고 있는데 문 학은 학생 1명당 30

권 이상의 장서와 연간 학생 수 1명당 1권 이상 

증가를, 문 학 이외의 학은 학생 1명당 70

권 이상의 장서와 학생 1명당 2권 이상의 장서

가 증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 ｢ 학도서

진흥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련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즉, ｢ 학도서 진흥법시행령｣에 학생 5천 

명이 있는 4년제 가상의 A 학교는 학도서

에 소장도서가 최소 35만 권 이상이어야 하

며 연간 1만 권 이상의 장서가 증가해야 한다. 

학도서 진흥법 학도서 진흥법 시행령 비고

제6조(설치․운 ) 제2조( 학도서  운  학칙) 학칙에 포함해야하는 내용

제8조( 학도서 진흥종합계획 수립) 제3조( 학도서 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학도서  종합계획의 수립 련 내용

제9조( 학도서  발 계획 수립) 제4조( 학도서  발 계획의 수립 등) 학도서  발 계획 련 세부사항

제11조(사서 등) 제5조(사서 등) 문인력 배치기

제12조(시설  도서 자료) 제6조(시설  도서 자료) 시설과 자료 기

제14조( 학도서  평가) 제7조( 학도서  평가) 학도서  평가 련 세부사항

제15조(실태조사) 제7조의2(실태조사의 범 와 방법) 실태조사 내용

<표 4> 학도서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연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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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기본 도서 수 최소 연간 증가 책 수

문 학 학생 1명당 30권 이상 학생 1명당 1권 이상

문 학 외의 학 학생 1명당 70권 이상 학생 1명당 2권 이상

<표 5> 학도서 진흥법 제6조제2항 련 학도서  자료기

, 학생이 5천 명인 가상의 B 문 학이 있다

면, 해당 학도서 에 소장도서가 15만 권 이

상이어야 하며, 연간 장서 수는 5천 권 이상 증

가해야 한다.

이처럼 학도서 은 학생 수  도서  시

설을 고려하여 일정량의 도서를 충족하도록 

｢ 학도서 진흥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상에서는 ‘도서 수’라는 양  증가

와 련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장에서는 

양질의 도서 확보가 어려운 학도 다수 존재

한다. 실제 일부 학은 법정 기  충족을 해 

가의 도서구입으로 법  기 을 충족하는 경

우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령에 근거한 최소

한의 산확보방안이 필요하다.

3. 연구 방법  차

3.1 자료구입비 산책정과 학과편성

3.1.1 자료구입비 산책정

학도서 의 자료구입비는 학 규모와 유

형 등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일반 으

로 차년도 산 책정 기간에 학도서 에서 

도서구입비를 책정하고 학본부에서 승인하

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수년째 동결 

혹은 인하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 한출

문화 회’의 공시자료를 활용한 최소한의 자료

구입비 확보 방법을 제시한다.

‘ 한출 문화 회’는 매년 국내에서 발행되

는 도서의 평균 가격을 주제 분야로 구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

출 문화 회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당해연도

와 차년도 도서 평균 가격을 측하여 자료구

입비 산을 책정하 다. 당해연도와 차년도 

도서 평균 가격을 ‘ 측가격’으로 책정하는 이

유는 한출 문화 회가 년도 출 통계자

료를 매년 에 공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

근 5년간의 도서 평균 인상률을 산출하고 이를 

년도 도서가격에 더하여 당해연도 도서의 평

균 가격을 산출한다. 그리고 당해연도를 포함

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가격을 재산출하여 차

년도 도서평균 가격을 산출한다. 이를 그림으

로 표 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와 같이 최근 5년간 도서가격 인상

률을 고려하여 측된 2023년도 도서 평균 가

격은 20,615원이며, 이를 반 하여 측된 2024

년 도서 평균 가격은 20,772원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문 학은 학생 1명당 1권 이상

이며 그 외 학은 1명당 2권 이상의 증가를 법

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수 5천 명인 4년제 A 학교가 

있다면 2024년 도서 평균 상가격 20,772원을 

용하여 207,716,259원이 책정된다. 이해를 돕

기 하여 학생 수 5천 명인 문 학을 가정한

다면 역시 2024년 도서 평균 상가 20,772원을 

용하여 103,858,129원이 책정된다. 이상의 내

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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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당해연도  차년도 도서 평균 가격 산출 방법 

학생

정원

2024년 상

도서평균 가격

연간 최소

장서 증가량
산식

자료구입비 

책정 액

4년제 학교 5,000명 20,772원 학생 1인당 2권 5,000명 × 20,772원 × 2권 207,716,259원

문 학교 5,000명 20,772원 학생 1인당 1권 5,000명 × 20,772원 × 1권 103,585,129원

<표 6> 법  기 을 용한 최소한의 자료구입비 편성 산식 

3.1.2 자료구입비 산편성

도서구입비로 책정된 산은 학과 공도서를 

비롯한 학내 구성원 자료구입을 한 산 80%, 

사서선정자료구입을 한 산 20%로 나 어 

집행한다.

김선애(2016), 이경진(2020), 조정권(2019) 

등은 연구를 통해 도서 의 산과 장서 수가 이

용의 이용률과 연 이 있음을 확인하 다. 학

도서 에서도 양질의 장서 확보를 한 산이 

책정되어야 하며, 책정된 산은 이용자 심의 

장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히 집행되어야 한

다. 따라서, 학도서 의 주요 이용자인 학생을 

한 학생 심의 산편성과, 정보 문가인 사

서 고유의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산 한 

편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료구입비의 집행과 

사서선정분에 한 산 등 도서 에서의 산

집행과 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노동조, 남민석(2013)은 교수그룹, 학생그룹이 

추천한 도서에 비하여 사서가 추천한 도서가 이

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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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앙도서 을 비롯한 공공도서 과 학도

서  등 많은 실무 장에서는 사서들의 ‘추천도

서제도’를 통해 이용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 정부 우수도서 지원사업인 ‘세종도서’ 선

정 과정에서는 2015년부터 사서의 추천 비율을 

기존 14%에서 30%로 2배 이상 확 할 정도로 

사서의 자료선정의 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따

라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사서선정

분’ 비율을 20%로 정하 다. 

먼  사서가 선정한 도서의 이용자 이용률이 

높은 만큼 사서 고유의 권한으로 도서선정에 

필요한 자료구입비 배정이 필요하다. 둘째, 

학도서 의 특성상 학과별 공 련 문도서

는 학과의 추천을 통해 추천받을 수 있으며 이

는 학과 산(자료구입비)으로 처리할 수 있다. 

셋째, 사서의 문성을 고려하되 무 높은 비

율의 사서선정분 배정과 집행이 있을 경우 학

과별 배정의 형평성과 배정의 부당성에 한 

지 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단하 다.

학과  학부 학생들을 해 편성된 80%는 

다시 100%로 환산하여 일반학과를 한 산 

80%와 학과 신설학과지원 산 20%로 재편성

한다. 일반학과를 한 산은 공별 주제에 따

른 산 30%, 공별 학생 수에 따른 산 30%, 

공별 도서  이용률에 따른 산 20% 등 3가

지 기 으로 편성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자료구입비는 학과 

 소속학생을 한 산 80%와 사서선정분 

20%로 구분한다. 그리고 학과  소속학생을 

한 산 80%는 다시 100%로 환산하여 학과별 

30%, 학생별 30%, 이용률별 20%, 신설학과 지

원 산 20%로 재배정한다. 학과별 자료구입비 

편성에 한 세부사항은 다음장에서 상세히 설

명되며, 자료구입비의 산편성과 학과별 편성 

기 표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자료구입비 산편성  학과별 편성 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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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학과( 공)별 산편성 기

학과별 배당 산편성은 3가지 기 을 용

하여 편성한다. 기  1은 학과( 공)에 따른 

공도서 가격에 따른 편성이며, 기  2는 학과별 

학생 수를 고려한 산편성, 기  3은 학과별 

도서  이용률에 따른 산편성이다. 각 기

별 세부 기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  1. 학과별 공도서 가격에 따른 산

편성

학과별 공에 KDC 분류를 용하여 해당 

분야의 평균 가격을 학과도서 평균 가격으로 책

정한다. 를 들면 문헌정보학과는 총류(000), 

사회복지과는 사회과학(300), 음악과는 

술(600)을 용하여 각 분야별 도서 평균 가

격을 해당 공의 평균 가격을 부여하는 방식

이다. 최근 융․복합학과가 증가하는데 두 개 

이상의 공이 복합되는 학과의 경우에는 교육

과정과 해당 학과 공도서의 소장 비율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로 분류한다. 를 들면 미

술교육과같은 경우 미술에 가 치를 두어 술

(600)에 분류한다. 이를 단계별로 표 하면 <표 

7>과 같다. 

기  2. 학과별 학생정원에 따른 산편성

학은 다양한 학문의 집합체로 설립유형

과 목 에 따라 다양한 학과와 공이 존재하

며 학과별 학생 정원도 각기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학  학교 특성에 따라 특정학과 학

생이 과하게 집된 학과가 있는 반면, 40명 

이하의 소수 학생으로 구성된 학과도 존재한

다. 한, 학 구조조정과 학과 사정 등 다양

한 사유로 인하여 매년 신설되는 학과가 있는

가 하면, 폐과 되는 학과도 있다. 때문에, 신설

되는 학과의 경우에는 학과배당 산 외 따로 

편성된 ‘신설학과 지원 산’을 투입하여 신설

학과와 련된 공도서를 집  구입하여 학

과 학생들이 도서 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한, 폐과되는 학과의 경우 소

속학과 학생이 졸업하는 시 까지 기존과 같

이 학생 수에 맞게 지속 인 산을 지원한다. 

즉, 폐과가 결정된 학과는 해가 거듭될수록 재

학생 수가 어들며 그만큼 편성되는 액도 

함께 감액된다. 학은 휴학, 복학, 자퇴 등 학

생 수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학생 정

원 기 은 교육부에 보고하는 매년 4월1일 기

 재학생 수를 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학과

별 학생 정원에 따른 학과 산편성 계산 식은 

<표 8>과 같다.

단계 내용 산식  시

1단계 학과별 KDC 주제 부여 ) 문헌정보학과 : 총류, 사회복지과 : 사회과학

2단계 분야에 따른 권당 평균 가격 입력 한출 문화 회 자료

3단계 분야별 가 치 산출 분야에 따른 권당 평균가격 ÷ 체학과 권당 평균가격

4단계
공별 주제 도서가격을 용한

학과 배당 산 산출

도서가격 용 배당 산 총합

(학과/학부 배당 산의 30%)
× 가 치

<표 7> 도서 가격에 의한 학과 배당 산 산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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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산식

학생 수 용

학과 배당 산 산출

학생정원 기  학과배당 산 

(학과/학부 배당 산의 30%)
÷

학 체 

학생 정원
×

학과 재학생 수

( 학년)

<표 8> 학생 정원기  학과 배당 산 산출 방법 

기  3. 학과별 이용률에 따른 산편성

학과별 이용률에 따른 산편성은 이용자들

의 도서  이용 독려를 해 편성된 산으로 학

과 학생들이 도서 을 많이 이용하면 도서 이 

학과에 산을 반 하는 방법이다. 학생 정원에 

따른 산편성과 같이 학생이 많은 학과는 그만

큼 많은 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 정원

과 학과별 출률과 학과 학생 1인당 출률을 

구하여 학과별 가 치를 두어 학과 산을 배당

한다. 이를 단계별로 표 하면 <표 9>와 같다.

기  1과 기  3에는 가 치를 두어 학과 

산을 편성한다. 

‘가 치’란 비 을 서로 달리하는 여러 품목

 하나의 평균치를 산출할 때, 단순한 산술 평

균으로 합리 인 수치를 뽑을 수 없어 각 품목

에 알맞은 요도를 결정하고 용시켜 얻는 

평균값이다. 기  1에 용되는 학과 주제분류

는 주제별 도서 가격의 차이가 있어 학과별 도

서가격의 편차가 있어 공평한 산 배분으로 

보기 어렵고, 기  3에 용되는 이용률 역시 

학생 수가 많은 학과가 더 많은 산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한 배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  1과 기  3은 가 치를 두어 학과3

별 산을 편성함으로 학과별 균등 배분한다. 

다만, 기  2의 경우 학과별 특색이나 공을 

지원하기 함이 아닌 순수 학생 인원에 한 

지원 기 으로 별도 가 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4. 자료구입비 산책정  학과별 
편성 사례

본 장에서는 가상 학을 설정하여 ｢ 학도

서 진흥법｣에 근거하여 자료구입비를 책정하

고, 책정된 산에 한 학과에 편성하는 과정

을 사례를 통해 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KERIS에는 재학생 수에 따라 학 규모를 

설정하고 있다. 4년제 학은 재학생 수 10,000

명 이상은 A그룹,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은 B그룹, 5,000명 미만일 경우 C그룹으로 구분

단계 내용 산식

1단계 체 출량(학과별) 산출

2단계 학과별 출률 산출 학과 출량 ÷ 체 출량

3단계 학과별 학생 1인당 출률 산출 학과 출량 ÷ 학과 학생 수(정원)

4단계 학과별 가 치 산출 학과 1인당 출률 ÷ 각 학과별 1인당 출률 합계

5단계 이용률에 의한 학과 배당 산 산출
이용률 배당 체 산 

(학과/학부 배당 산의 20%)
× 학과 가 치

<표 9> 이용률에 의한 학과 배당 산 산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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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문 학은 재학생 4,000명 이상은 A그룹, 

2,000명 이상 4,000명 미만은 B그룹, 2,000명 미

만은 C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4년제 B그룹에 속하는 5,000명 

규모의 학의 가상 학을 설정하여 사례로 제

시하 는데, 가상 학은 문헌정보학과 등 20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구입비 산은 2023

학년도 기  2024학년도 산을 책정하 으며, 

도서가격, 학생 수, 이용률 등 3가지 기 에 맞춰 

학과별 산이 편성되었다. 각 기 에 따른 학과

별 자료구입비 편성 액은 <표 11>과 같다.

구분 A 그룹 B 그룹 C 그룹

4년제 학 10,000명 이상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5,000명 미만

문 학  4,000명 이상 2,000명 이상  4,000명 미만 2,000명 미만

<표 10> 학교 별 학규모 구분 

학과명
학생

정원

기  1 (30%) 

공 도서가격

기  2 (30%) 

학생 수

기  3 (20%) 

이용률

학과별 산

총계

문헌정보학과 320 2,709,410 3,190,522 4,003,770 9,903,702 

빅데이터학과 240 2,709,410 2,392,891 2,330,373 7,432,674 

철학과 320 2,375,047 3,190,522 4,700,078 10,265,647 

신학과 280 2,375,047 2,791,707 271,046 5,437,800 

종교문화학과 200 2,039,268 1,994,076 2,624,473 6,657,817 

사회복지과 50 2,039,268 498,519 3,379,663 5,917,451 

경찰행정학과 320 2,755,847 3,190,522 769,911 6,716,280 

수학과 150 2,755,847 1,495,557 919,687 5,171,092 

화학과 320 2,650,563 3,190,522 768,743 6,609,827 

외식조리학과 320 2,650,563 3,190,522 467,321 6,308,405 

치 생학과 320 2,982,876 3,190,522 1,114,560 7,287,958 

음악과 200 2,982,876 1,994,076 785,099 5,762,051 

미술교육과 240 2,643,087 2,392,891 398,780 5,434,759 

체육학과 200 2,643,087 1,994,076 1,050,537 5,687,700 

문 창작과 320 2,236,844 3,190,522 841,177 6,268,543 

한국어문학과 240 2,236,844 2,392,891 877,005 5,506,740 

국어과 240 1,661,945 2,392,891 1,018,759 5,073,596 

어 문학과 320 1,661,945 3,190,522 685,793 5,538,260 

역사학과 240 2,871,063 2,392,891 236,776 5,500,730 

고고학과 160 2,871,063 1,595,261 5,991,051 10,457,375 

소계 5,000 49,851,902 49,851,902 33,234,601 132,938,406 

신설학과 지원 산  33,234,601 

학과별 도서구입 지원 산 166,173,007 

<표 11> 학과별 자료구입비 산 

(단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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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자료구입비 책정

한출 문화 회는 매년  년도 KDC 주

류에 따라 분야별 출  통계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도서 평균 가

격은 21,314원이며 최근 5년간 인상된 평균 가

격을 용한 2023년 상가격은 20,615원이고, 

2024년 상가격은 20,772원이 산출된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출 된 도서 평균 가격과 년

비 인상분, 이를 반 하여 상되는 2023년과 

2024년 도서가격은 <그림 7>과 같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상 학은 4년제 학

으로 법  기 에 따라 연간 재학생 1인당 2권 

이상의 도서가 증가해야 한다. 따라서, 5,000명

인 가상 학의 도서 은 연간 1만 권 이상의 도

서가 증가해야 한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2024

년 상되는 도서 평균가격은 20,772원으로 가

상 학의 학도서 이 필요한 2024년 자료구

입비는 최소 207,716,259원을 책정할 수 있다. 

이를 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원× 명×권 원

4.2 학과별 자료구입비 편성

가상 학교 학도서 의 2024년 자료구입

비는 207,716,259원이 책정되었다. 앞서 언

한 것처럼 사서선정분 20%(41,543,252원)를 

제외한 80%(166,173,007원)를 100%로 환산

하여 학과별 배분하게 된다. 학과별 배당은 

공 주제에 따라 30%(49,851,902원), 학생인원 

배당 산 30%(49,851,902원), 이용률별 배당

<그림 7> 최근 5년간 출 통계 황과 상된 2023, 2024년 도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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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기 별 자료구입비 산편성 사례 

산 20%(33,234,601원), 신설학과 지원 산 20% 

(33,234,601원)으로 편성한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8>과 같다.

4.2.1 공도서 가격에 따른 산편성

공도서 가격에 따른 산은 체 자료구입

비의 30%인 49,851,902원으로 이를 20개 학과

에 1/N으로 배분하되 주제별 도서가격에 따른 

가 치를 두어 배분한다. 공 주제별 도서가격

은 해당 공도서의 주요 주제분야의 도서 평균 

가격으로 책정하며, 분야별 평균 가격은 한출

문화 회자료를 참고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과와 빅데이터학과는 총류도서의 평

균 가격인 22,578원이며 가 치 0.054를 용하

여 2,694,920원이며, 철학과는 철학 19,792원에 

가 치 0.047를 용하여 2,362,346원이 된다. 

주제에 따른 가 치를 두는 이유는 가 치 없

이 학과별 자료구입비를 20개학과에 배분할 경

우 주제분야에 따라 도서구입 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주제분야로 편성된 49,851,902

원을 20개 학과 공통으로 배분할 경우 각 과에

는 모두 공통 으로 2,492,595원이 배분된다. 

이 경우 문학으로 분류되는 문 창작학과는 연 

180권의 도서가 구매 가능하지만 기술과학으

로 분류되는 외식조리학과는 연 100권의 도서

가 구매 가능하다. 이는 해가 거듭될수록 

되어 그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매년 공별 비

슷한 수 의 도서서 수를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각 학과별 가 치를 부여하는 것

이며, 가 치에 따라 산을 배분한다면 모든 

공에서 119권의 도서를 구입하게 된다. 각 학

과별 주제에 따른 도서가격과 가 치를 용한 

학과배당 산은 <표 12>와 같다.

4.2.2 학생정원에 따른 산편성

학과별 학생정원에 따른 산은 체 자료구

입비의 30%인 49,851,902원으로 주제분야 구분

과 마찬가지로 이를 20개 학과에 1/N으로 배분

한다. 학생정원에 따른 산은 학과별 학생 수에 

비례하여 책정하며, 학생정원은 학정보공시 자

료를 활용한다. 따라서, 학과정원이 320명인 문

헌정보학과는 3,190,522원이며 2024년 신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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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주제분야 권당 평균 가격 가 치
도서가격 용

학과배당 산

문헌정보학과 총류 22,578 0.054  2,694,920

빅데이터학과 총류 22,578 0.054  2,694,920

철학과 철학 19,792 0.047  2,362,346

신학과 종교 16,994 0.041  2,028,362

종교문화학과 종교 16,994 0.041  2,028,362

사회복지과 사회과학 22,965 0.055  2,741,109

경찰행정학과 사회과학 22,965 0.055  2,741,109

수학과 자연과학 22,088 0.053  2,636,388

화학과 자연과학 22,088 0.053  2,636,388

외식조리학과 기술과학 24,857 0.060  2,966,924

치 생학과 기술과학 24,857 0.060  2,966,924

음악과 술 22,026 0.053  2,628,952

미술교육과 술 22,026 0.053  2,628,952

체육학과 술 22,026 0.053  2,628,952

문 창작과 문학 13,850 0.033  1,653,057

한국어문학과 문학 13,850 0.033  1,653,057

국어과 언어 18,640 0.045  2,224,881

어 문학과 언어 18,640 0.045  2,224,881

역사학과 역사 23,926 0.057  2,855,709

고고학과 역사 23,926 0.057  2,855,709

합계 417,666 1
49,851,902

(자료구입비의 30%)

<표 12> 주제분야를 용한 학과별 배당 산

(단 : 원)

사회복지학과는 재학생이 50명으로 498,519원

이 배분된다. , 2022년 신설된 수학과는 2024

년 기  150명이 되므로 1,495,557원 2023년 폐

과된 국어과는 2024년 신입생이 없으므로 240

명 2,392,891원이 된다. 각 학과별 학생 정원에 

따른 가 치와 학생 수 용 배당 산은 <표 13>

과 같다.

4.2.3 이용률에 의한 학과 산편성

년도 이용률을 용하는 이유는 도서  이

용 진을 한 인센티  효과를 기 하기 

함이다. 학과별 이용률에 따른 산은 체 자

료구입비의 20%인 33,234,601원으로 다른 기

과 같이 20개 학과에 1/N으로 배분하되 학

과별 1인당 출률에 가 치를 두어 배분한다. 

따라서, 학과별 1인당 출률이 16으로 가장 높

은 고고학과의 경우 학생 수는 지만 학생들

이 도서  이용률이 높아 많은 산을 배정하

는 반면, 외식조리학과의 경우 학생 수는 많지

만 도서  이용률이 기 때문에 낮은 산을 

배정하게 된다. 각 학과별 1인당 출률에 따른 

가 치를 용한 학과 배당 산은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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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연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합계

학생 수 용

학과배당 산
비고

학과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문헌정보학과 80 80 80 80 320 3,190,522 　

빅데이터학과 60 60 60 60 240 2,392,891 　

철학과 80 80 80 80 320 3,190,522 　

신학과 70 70 70 70 280 2,791,707 　

종교문화학과 50 50 50 50 200 1,994,076 　

사회복지과 50  0  0  0 50 498,519 2024년 신설

경찰행정학과 80 80 80 80 320 3,190,522 　

수학과 50 50 50  0 150 1,495,557 2022년 신설

화학과 80 80 80 80 320 3,190,522 　

외식조리학과 80 80 80 80 320 3,190,522 　

치 생학과 80 80 80 80 320 3,190,522 　

음악과 50 50 50 50 200 1,994,076 　

미술교육과 60 60 60 60 240 2,392,891 　

체육학과 50 50 50 50 200 1,994,076 　

문 창작과 80 80 80 80 320 3,190,522 　

한국어문학과 60 60 60 60 240 2,392,891 　

국어과  0 80 80 80 240 2,392,891 2023년 폐과

어 문학과 80 80 80 80 320 3,190,522 　

역사학과 60 60 60 60 240 2,392,891 　

고고학과 40 40 40 40 160 1,595,261 　

합 계 5,000 49,851,902 　

<표 13> 학과별 학생 정원을 용한 학과별 배당 산 

학과명
정원

(명)

학과별

출량(권)

학과별

출률(%)

학과별 1인당 

출률(권)

학과별

가 치(%)

이용률에 의한 

학과배당 산
비고

문헌정보학과 320 3,427 16.70 11 0.12 4,003,770 　

빅데이터학과 240 1,496 7.29 6 0.07 2,330,373 　

철학과 320 4,023 19.60 13 0.14 4,700,078 　

신학과 280 203 0.99 1 0.01 271,046 　

종교문화학과 200 1,404 6.84 7 0.08 2,624,473 　

사회복지과 50 452 2.20 9 0.10 3,379,663 2024년 신설

경찰행정학과 320 659 3.21 2 0.02 769,911 　

수학과 150 369 1.80 2 0.03 919,687  2022년 신설

화학과 320 658 3.21 2 0.02 768,743 　

외식조리학과 320 400 1.95 1 0.01 467,321 　

치 생학과 320 954 4.65 3 0.03 1,114,560 　

음악과 200 420 2.05 2 0.02 785,099 　

미술교육과 240 256 1.25 1 0.01 398,780 　

체육학과 200 562 2.74 3 0.03 1,050,537 　

문 창작과 320 720 3.51 2 0.03 841,177 　

한국어문학과 240 563 2.74 2 0.03 877,005 　

국어과 240 654 3.19 3 0.03 1,018,759 2023년 폐과

어 문학과 320 587 2.86 2 0.02 685,793 　

역사학과 240 152 0.74 1 0.01 236,776 　

고고학과 160 2,564 12.49 16 0.18 5,991,051 　

합계　 5,000 20,523 100 89 1 33,234,601 　

<표 14> 이용률을 용한 학과별 배당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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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학도서 이 양질의 장서 구성과 

최소한의 자료 확보를 한 자료구입비 책정 

방법과 확보된 산의 효율  집행을 한 학

과 배분방법을 제안하 다.

먼 , 학도서 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구

입비 책정을 해 ｢ 학도서 진흥법｣을 활용

하 다. ｢ 학도서 진흥법｣은 학교 유형에 

따라 문 학은 학생 1명당 1권 이상, 문

학 외의 학은 학생 1명당 2권 이상 증가할 것

을 규정하고 있어 학도서 은 재학생 수에 

따른 매년 소장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학의 유형에 따라 도서 평균가격을 용하여 

최소한의 양질의 도서를 확보할 수 있는 자료

구입비 책정방법을 제시하 다.

그리고, 확보된 자료구입비의 효율  집행을 

하여 학과 80%와 사서선정분 20%로 구분하

고, 학과로 배당되는 80%는 다시 100%로 환

산하여 다음 세가지 기 을 용하여 학과에 배

당하 다. 첫째, 학과별 공도서 주제에 따라 도

서 평균 가격을 용하여 30%를 편성하 고, 둘

째, 학과별 학생 수를 고려하여 학과 학생 수에 

비례하여 30% 산을 편성, 셋째, 학과별 이용률

에 따른 20% 산을 편성하 다. 그리고 신설되

는 학과를 해 20%의 별도 산을 편성하여 신

설학과를 지원하도록 하 다. 

학도서 은 도서 으로서 통 이며 1차

 고유 업무인 양질의 장서 확보와 정보축

이 필수 이다. 그러나 학령인구감소라는 사회

인 문제와 맞물린 실에서는 학도서 은 

자료구입비의 증액을 학본부에 요구하기 어

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령에 근

거한 산확보 방안과 효율  배분 정책은 

학 당국으로부터 양질의 자료확보를 한 최소

한의 산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학도서 에서 최소한의 자료구

입비 확보를 한 방법을 제안하 지만 본 연

구에서의 제안은 학도서 의 자료구입비 기

제시가 아닌 최소한의 산확보 방안이라는 

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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