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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농어촌지역의 독서실태와 독서실태가 지방 행정 주도의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독서문화 형성을 위한 선순환구조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농어촌지역 성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성인 97명, 학생 113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적극적인 독자와 무관심한 비독자가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또한 독서활동은 독서의 

자기만족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비독자 유입을 위해서는 도서관 이용 및 

접근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비독자 유입 이후 독서문화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서활동

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establishing a structure to foster 

local reading culture. The research goals are as follows: the factors of local reading behavior; 

the influence of the status of local reading on the perception of local administration-lead reading 

environment policies. The responses of 97 adults and 113 students from A rural to about questions 

about reading behavior and the their perceptions of reading environment policie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research are as follows: polarization between active readers and an indifferent 

non-readers; reading activities related with self-satisfaction improvement of reading. Therefore 

the propose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encourage the use of libraries 

to convert non-readers into readers. Second, it is important to encourage reading activities 

to continuously vitalize reading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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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독서실태조사

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성인의 종합 독서율 추

이는 2013년 72.2%에서 23년 43.0%로 매년 감

소하고 있다. 종합 독서율의 개념이 최근 1년 

내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중 1권 이상 읽은 

비율이라는 점에서, 매체를 막론하고 책을 1년 

이상 접하지 않은 사람이 성인의 절반을 넘는

다는 의미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4a).

독서율 저하는 문해력의 저하와 직결된다. 문

해력은 읽기와 쓰기 능력으로 이해되는 기능적 

패러다임과 텍스트를 통한 사회문화적 실천으로 

이해되는 비판적 패러다임으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은 상호 대립되는 관점에서 나아가 

읽기와 쓰기 능력을 통해 사회문화적 실천과 관

계를 맺으며 자기성찰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환원된다(정혜승, 2008). 이 

점에서 읽고 쓰기 능력으로서의 문해력 저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이해와 실천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의사소통 능력의 저하로 인한 사회 전

반의 문제로 환원된다. 정치, 경제, 지역, 성별 등 

다양한 갈등 상황이 격화되는 현시대에 있어 소

통 능력의 저하는 단절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갈등

의 강화와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독서문화를 확대하는 것은 문해력 회복을 통

한 의사소통 능력의 복원에 있어 중요한 사회문

화적 요구사항이다. 특히 전통적 개인의 독서 개

념에 국한되지 않는 독서행위의 확장과 텍스트

를 매개로 타자와 소통한다는 독서의 본질에 집

중한 ‘사회적 독서’의 개념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김은혜, 2024). 독서 개념을 개인 차원의 행

위적 관점에서 나아가 독서를 하는 이유에 집중한 

목적적 관점으로 확대하는 것은 독서문화가 일부 

책을 향유하는 ‘독자’ 집단의 행위만으로 국한되지 

않는 사회 보편의 기반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

한다. 이러한 기조는 2019년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서 5대 의제 중 첫 번째 의제로 사회적 

독서를 선언한 것으로부터 확산(문화체육관광부, 

2019, 8)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2024년 

발표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서는 독

서가 가지는 사회적 파급력에 집중하며 비독자 

대상, 생애초기 독서습관 형성, 독서환경 개선, 

유관 정책영역과의 협력을 통한 진흥기반 고도

화를 추진 방향으로 삼고 있음에서 확인할 수 있

다(문화체육관광부, 2024b).

독서문화의 사회적 정착과 성숙 과정에서는 

독서문화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대

한 요구가 증가한다. 그러나 수도권 과집중 및 

과밀화로 인한 독서기반의 집중으로 인해 독서

문화의 정착에 있어서도 정치․경제적 요인에

서처럼 지방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

본계획의 추진전략 3 ‘독서문화 환경 개선’에서 

정책과제 9로 ‘지방시대, 지역사회 독서기반 강

화’를 제시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4b). 

정책과제로서 지역사회의 독서기반 형성을 명

시했다는 것은 지역 기반 독서수요 창출 지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독서지표 개선, 독서 진

흥 표준조례 제정 및 보급 등 지역 행정 주도적 

독서문화 환경 구축을 통해 지역 독서문화의 정

착 및 확산이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방증

이기도 하다. 이를 증명하듯 고양시, 파주시 등 

다양한 지역이 지자체 단위의 독서문화진흥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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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시

도 중에 있다(대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 한

국도서관협회, 2021).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 차원에서의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비독자․독자들이 요구하는 독

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행정의 노력

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사회적 독

서활동과 지역 행정의 독서문화 환경 조성이 맞

물려 지역의 독서문화 형성을 위한 선순환구조

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지역의 독서문화를 형성하는 독

서실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행연구를 통

해 도출하고, 지역 독서실태들 간의 관계를 탐

색하였다. 둘째, 지역의 독서실태가 지방 행정 

주도의 독서문화 환경 정책 인식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1.2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독서문화 정책은 국가 단위의 독

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독서행위를 파

악하고, 이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

년부터 정부 지정 ‘책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독

서실태 조사를 추진한 이후 연간 독서실태조사

를 실시하였고, 2012년부터는 통계작성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국출판연구소, 2013, 24). 국가 단위의 통계 

이외에도 독서실태는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조

사․연구된 바 있다. 첫째,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한 독서실태조사이다. 초등 수학 영재(이은주, 

김판수, 2022)나 청소년(김해인, 이창희, 2024; 

김혜정, 허모아, 2021), 베이비붐 세대의 장년

층 독자(김해인, 2022) 전라북도 지역의 초․

중․고 학생(김성준, 2014),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김현애, 2022), 대학생(권이은, 2021) 등 

주로 아동․청소년 연령대의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교육과의 연관성에서 독서실태조사를 실시

하였다. 둘째, 특정 지역의 독서문화진흥 종합계

획 수립을 위한 독서실태 조사이다. 고양시(대

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 송민선 외, 2023), 

파주시(한국도서관협회, 2021) 등 지역 내에서

의 맞춤형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을 만들기 위

해 해당 지역 내의 성인․학생을 대상으로 독

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 단위의 연구에

서는 전국 단위의 조사인 국가 단위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서 국민독서실태조사의 문항과 유

사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았다.

이 중 김현애(2022)의 연구는 이용자의 독

서실태조사가 아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

련 지원정책을 조사하였고, 권이은(2021)은 다

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독

서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해당 연구들과 국민

독서실태조사의 문항과 유사성을 지닌 지역 연

구를 제외하고 독서실태를 개발 및 조사한 연

구들에서 독서실태조사 항목 및 문항을 구성한 

것은 다음 <표 1>과 같다.

독서량은 독서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기본 문

항으로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었다. 있었다(김성

준, 2014; 김해인, 2022; 김혜정, 허모아, 2021). 

또한, 스마트폰(김혜정, 허모아, 2021)이나 특

수한 시기(김해인, 이창희, 2024)가 독서에 미

치는 영향을 제시한 경우도 일부 있었다. 

특히 다수의 연구들에서 독서환경을 독서실

태조사의 항목으로 두고 있다(김성준, 2014; 김

해인, 이창희, 2024; 문화체육관광부, 2024a;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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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항목 문항

김성준

(2014)

독서환경
학교도서관 이용편리성, 학교도서관 장서만족도, 가정의 장서수준, 학부모

의 자료구입 가능성

독서교육
독서교육활동 참여 정도, 독서교육활동 만족도, 교사의 영향, 학부모의 

영향, 친구의 영향

독서경험 독서량, 독서시간

독서능력 독서자료 이해력, 독서자료 감상력, 독서습관 형성, 독서자료 선택능력

김해인

(2022)

독서량

독서빈도

독서이유

독서장애요인

생애독서그래프

김해인, 이창희

(2024)

독서 태도 자발적 독서활동 여부, 자발적 독서 빈도, 독서 선호

가정 독서 환경
가정의 독서 환경 및 부모의 독서 신념, 가정에서 수행하는 독서 활동 

여부

코로나19와 독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독서량 변화

개인적 특성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님의 최종 학력, 부모님의 직업

김혜정, 허모아

(2021)

독서실태
독서량(독서 주기), 독서빈도, 1회 독서 시 독서 분량, 주로 읽는 책의 

종류

독서에 대한 인식 독서 이유, 비독서 이유, 비독서 계기, 독서의 어려운 점

스마트폰 사용 양상 스마트폰 사용 시간, 스마트폰 활동 유형

스마트폰과 독서의 

관계에 대한 인식

스마트폰 취득 시기, 스마트폰으로 인한 독서 어려움의 정도, 스마트폰 

없을 시 독서에 대한 의지

문화체육관광부

(2024a)

응답자 특성(성인)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직업, 가구소득

응답자 특성(학생) 성별, 학년, 학교 소재지

독서에 대한 인식
독서의 범위에 대한 생각, 독서 관련 경험 활동, 독서 선호도, 독서 장애 

요인, 본인의 독서량 평가, 독서의 도움 정도, 독서의 유용성

독서 생활 독서 경험, 독서 이용 매체, 독서 빈도, 독서 시간, 독서량

독서 행태
독서의 목적, 독서 장소, 도서 선호 분야, 도서 선택 시 이용 정보, 도서 

입수 경로, 책 구입처, 책 구입 권수 및 구입비, 타 장르를 통한 독서 경험

전자책(웹소설 포함), 

오디오북 이용
전자책 등의 이용 기기, 전자책 등의 이용 이유, 전자책 등의 이용 유형

독서 환경(성인)
도서관 이용 경험,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독서 활동 참여 경험, 참여해 

본 독서 활동, 독서 활동 도움 정도

독서 환경(학생)

가정(부모)의 독서 권장, 독서 대화, 부모의 독서 권유, 선생님의 독서 

권유, 독서 지도 방법, 도서관 이용 경험,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독서 

활동 참여 경험, 참여해 본 독서 활동, 독서 활동 도움 정도

이은주, 김판수

(2022)

독서태도 독서의 필요성, 독서의 인식, 독서와 학습, 독서 흥미

독서 경험
여가를 이용한 독서, 독후 활동, 도서의 선택, 독서 습관, 독서량, 독서 

시간

독서 환경 가정환경, 학교환경, 지역사회환경

독서 지도 과거 독서 지도, 희망 독서 지도

<표 1> 선행연구의 독서실태조사 문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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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 김판수, 2022). 가정환경을 주요 연구 대

상으로 삼거나(김해인, 이창희, 2024; 이은주, 김

판수, 2022), 특히 설문대상자가 접근 가능한 도

서관을 대표적인 독서환경으로 상정한 연구도 있

었다(김성준, 2014; 문화체육관광부, 2024a).

국가독서실태조사에서의 독서환경은 성인의 

경우 도서관과 독서활동으로, 학생의 경우 가

정, 도서관, 독서활동 등 세 가지 유형의 문항으

로 나뉘었다. 이 점에서 도서관과 독서활동(프

로그램)은 독서환경과 그 영향력을 검토할 수 있

는 중요한 항목이다. 그 외에 이은주와 김판수

(2022)는 지역사회환경을 독서환경의 한 문항으

로 포함하고 있었다. 해당 문항은 ‘독서회, 논술

학원, 독서클럽 등의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까?'

라는 문항으로(이은주, 김판수, 2022, 49) 지역

사회의 민간 차원에서의 독서인프라를 설명하

고 있었다.

지역사회의 독서환경을 민간 차원에서의 인

프라 이상으로 공공 차원에서 확보하는 것은 

독서복지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김현애

(2022)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서복지 사업 실태를 분석하며 공공도서관, 

지역 돌봄복지시설, 학교 등 공공기관을 중심

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참여자의 만족도는 높되 

단기․일시적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점을 단

점으로 설명하여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지점임

을 시사하고 있다. 이 점에서 지역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지방 행정의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성준(2014)은 독서환경, 독서교육, 독서경

험, 독서능력 4가지의 잠재변수로 인과관계 분

석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에서 독서환경은 독립

변수이고 독서능력이 종속변수, 독서교육과 독

서경험이 매개변수로 작용하였다. ‘독서환경►

독서경험’, ‘독서환경►독서교육’, ‘독서교육►

독서경험’, ‘독서경험►독서능력’, ‘독서교육►

독서능력’ 등 5가지의 가설에 대해 유일하게 채

택되지 않은 가설은 독서환경이 독서경험에 영

향을 미친다는 가설이었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보보다 이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

요하다는 점과, 독서환경이 독서교육을 거쳐서

는 독서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간접효과는 유

효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

명된다. 김성준(2014)의 연구에서 독서경험은 

독서교육활동 참여 정도, 독서교육활동 만족도 

등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 문항은 문화체육관

광부(2024a)의 국가독서실태조사와 비교하면 

‘독서환경’ 항목 내의 ‘독서활동’ 참여와 만족도

에 준하는 것이다. 인과가 기각된 두 잠재변수

가 독서환경이라는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관관계와 인과

관계를 다각적으로 재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두 선행연구 모두 ‘참여 정도’와 ‘만족도’

를 동일한 항목 또는 잠재변수로 묶고 있는데, 

참여 정도와 만족도가 서로 상이한 결과를 가

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독서실태

조사에서는 독서량을 중심으로 한 직접적 독서

행위와 독서환경을 중요 요소로 다루는데, 독

서환경은 아동 및 청소년 측면에서는 가정환경

이 강조되지만 성인과 학생 공통적으로는 도서

관과 독서활동이라는 두 가지 환경으로 대별된

다. 이 중 독서활동은 도서관 및 가정 중심의 

독서환경과 별도의 잠재변수로 취급되어 인과

관계 분석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직접적 인

과관계에 대한 가설 검증은 기각되었다.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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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독서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와 만족도가 같

은 잠재변수로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도서

관과 독서활동의 참여 정도나 이용 여부를 독

서문화 환경이 아니라 그 자체를 독서실태로 

보고, 도서관과 독서활동의 만족도를 독서문화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상관관계와 인

과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독서환경은 지역사회 단위의 범위로

도 분석되는데, 민간 중심의 지역사회 독서인

프라를 확인하는 연구도 있었지만 공공도서관

과 같은 정책적 차원에서의 독서문화 환경 형

성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같은 독서소외

인 대상의 독서복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공

공 차원의 독서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 행

정의 활동은 독서문화 환경의 중요한 기반이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도서관의 독

서문화 환경 조성 정책들을 독서환경의 주요 

요소로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설계

2.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첫 번째로 지역의 독서문화를 형

성하는 독서실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하고, 지역 독서실태들 간의 

관계를 탐색할 것이다. 두 번째로 지역의 독서

실태가 지방 행정 주도의 도서관 독서문화 환

경 정책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독서실태와 지역 행정

의 독서문화 환경 정책의 관계가 독서문화 발

전에 어떠한 선순환을 구성하는지 그 구조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의 독서실태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독서

실태로부터 촉발되는 요구와 그 정도가 지방 

행정의 수요자 중심적 독서문화 환경 조성 우

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서실태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요구가 제공되

는 분야에 따라 독서문화 환경 조성 정책의 방

향이 바뀔 수 있고,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독서

활동이 확산되는 선순환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구조는 특히 취약계층 대상의 독

서복지 차원에서 중요하다.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6 ‘독서소외인 독서습관 

형성 지원’은 장애인․저소득층․다문화가정․

군장병 및 수형자 등의 독서소외인들을 대상으

로 한 환경 조성, 공간 확충, 인프라 지원을 추진 

방향으로 잡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4b). 또

한 정책과제 5 ‘생애주기별 독서습관 형성 지원’

의 추진과제 5 ‘노년기 독서프로그램 확대’는 지

역거점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독서프로그

램을 골자로 삼는다(문화체육관광부, 2024b).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 중에서도 노년인구, 

다문화인구 등 독서소외인과 비독자인구 환원 

가능성이 높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제정된 89개 지

역 중 한 곳인 A지역을 선정하였다. A지역은 

고령인구가 2023년 기준 29%인 초고령사회이

며,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해

당 단지에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 및 그 가족 

인구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다. 노령인구 및 

다문화인구 등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취약계층 

대상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역

으로 복지로서의 독서문화 차원에서 공공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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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기에 해

당 지역을 선행연구의 문제의식에 적합한 표본 

지역으로 선택하였다.

연구대상은 성인과 학생을 구분하여 조사하

였으며, 조사기간은 2024년 3월이다. 조사는 설

문지를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배포하며 이루

어졌고, 오프라인은 이장단 등 성인 군민을 대

상으로 300부를 행정기관 협조하에 배포하였

고, 온라인은 도서관 회원 대상 SMS나 메신저, 

관내 학교 협조 공문 발송 등을 통해 URL을 배

포하여 참여토록 하였다. 회수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성인 대상으로는 239부 회수하였고 이 중 결

측값과 이상치 포함한 142부를 제거하여 97부를 

사용하였다. 오프라인 배포 과정에서 고연령층 

대상의 설문지에서 핵심 문항인 추진사업 문항 

응답에서 전면 누락이 발생한 부수를 엄격하게 

배제하였다. 학생 대상으로는 133부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과 이상치를 포함한 부수 20

부를 제거하여 113부를 사용하였다. 이상치 부수

는 문항 중 5점 척도로 조사하지 않은 1년 독서

량을 대상으로 검토하였고, Z-Score의 절대값이 

3 이하로서 상/하위 아웃라이어 0.1%에 해당하

는 부수를 확인하여 제외해 처리하였다.

2.2 분석문항 및 방법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질의분야는 독

서실태와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인식으로 나뉜

다. 문항 구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대상 회수부수 제외부수 분석대상부수

성인 239 142  97

학생 133  20 113

총계 372 162 210

<표 2> 설문지 회수 및 분석대상 부수 산출

질의 분야
응답자

문항내용 척도 문항수 출처
성인 학생

독서실태

○ ○ 독서의 유용성 연속형 1 *

○ ○ 독서량(1년) 연속형 1 **, ***

○ ○ 독서량 만족도 연속형 1 *

○ ○ 도서관 이용여부(1년) 범주형 1 *

○ ○ 독서활동 참여여부(1년) 범주형 1 보완: *

○ ○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 범주형 1 보완: ****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인식

○ × 도서관 만족도 연속형 11 ****, *****

○ × 추진사업 중요도: 독서문화지원 연속형 10
보완: ****, 

*****
○ × 추진사업 중요도: 공간조성 연속형 7

○ × 추진사업 중요도: 서비스 연속형 7

* 문화체육관광부(2024a), ** 이은주, 김판수(2022), *** 김혜정, 허모아(2021), **** 대림대학교 산학협력단(2022), 

***** 한국도서관협회(2021) 

<표 3> 분석 대상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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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태는 국가 단위 통계인 문화체육관광

부(2024a)의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항을 기반으

로, 선행연구의 시사점을 참고하였다. 직접적 독

서실태 관련 문항 3개(독서의 유용성, 독서량

(1년), 독서량 만족도)와, 독서문화 환경에 해

당하지만 독서실태로서 문항을 별도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도서관 이용여부(1년), 독서활

동 참여여부(1년),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는 

독서실태로 재분류하였다.

독서문화 환경 인식은 독서문화 환경에 해당

하는 요소 중 만족도에 해당하는 측면을 분리

하였다. 특히 가장 중요한 독서문화 환경으로 

인식되는 도서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더불어 

선행연구의 시사점에서 도출된 대로 지방 행정

의 지원 또한 중요한 독서환경에 해당하기에, 

지역 단위의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

한 문헌인 대림대학교 산학협력단(2022)의 고

양시 대상 연구 용역과 한국도서관협회(2021)

의 파주시 대상 연구 용역을 참고하여 A지역

에서 추진하는 독서 관련 사업의 중요성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해당 추진사업은 

분야별로 독서문화지원, 공간조성, 서비스 등 3

개의 분야로 세분하였다. 해당 지역 내 독서 관

련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파악되어야 하는 독

서문화 환경에 대한 인식은 성인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속형 척도 문항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범주형 척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

스퀘어 분석을, 범주형 변수에 대한 연속형 범

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을 활용하였다. 또한 독서실태가 독서문화 환

경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범주형 변수를 더미변수로 

변환시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도

구는 SPSS 22를 사용하였다.

2.3 기술통계

독서실태 중 연속형 문항의 기술통계는 다음 

<표 4>와 같다. 연속형 문항은 독서 유용성, 연

간 독서량의 합, 독서량 만족도이며, 이 중 독서 

유용성과 독서량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독서량은 숫자 기입으로 처리되었다.

독서 유용성 평균은 4.400으로, 성인은 4.485

로, 학생은 4.327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는 않았다. 독서량의 합은 전체 평균 

13.300, 성인 13.809, 학생 12.863으로 마찬가지

로 학생보다 성인의 독서량 평균이 1권 가량 많

았다. 반면 독서량 만족도는 3.076으로 독서 유

항목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독서 유용성
성인  97  4.485   .7233

 4.400   .7653
학생 113  4.327   .7956

독서량
성인  97 13.809 13.3353

13.300 12.6669
학생 113 12.863 12.1065

독서량 만족도
성인  97  2.876   .9493

 3.076   .9850
학생 113  3.248   .9868

<표 4> 독서실태 기술통계 1: 연속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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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보다 낮았으며, 성인이 2.876, 학생이 3.248

로 성인이 학생보다 독서량 만족도 평균이 낮

았다.

독서실태 중 범주형 문항의 기술통계는 다음 

<표 5>와 같다. 범주형 문항은 도서관 이용여

부, 독서활동 참여여부,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

사로, 3가지 문항 모두 있다/없다의 2개 범주로 

구분되었다.

도서관 이용여부는 ‘있다’가 145명(69.0%), 

‘없다’가 65명(31.0%)으로 ‘있다’가 응답률이 더 

높았다. 성인과 학생 중에는 학생이 82명(72.6%)

으로 성인(63명, 64.9%)보다 도서관을 이용한 

적 있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학교도서관 등 도

서관이 시설 내 인접해있어 접근성이 좋고 수

업 중 학교도서관이 연계되는 경우도 있기 때

문으로 해석된다. 독서활동 참여여부는 ‘있다’

가 62명(29.5%), ‘없다’가 148명(70.5%)으로 

오히려 ‘없다’가 응답률이 더 높았다. 다만 성인

의 경우 ‘있다’가 63명(64.9%)으로 ‘없다(34명, 

35.1%)’보다 많고, 반면 학생은 ‘없다’가 78명

(69.0%)으로 ‘있다(35명, 31.0%)’보다 많았다.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는 ‘없다(119명, 56.7%)’

가 ‘있다(91명, 43.3%)’에 비해 많았지만 앞선 

다른 문항의 차이에 비하면 근소한 차이였고, 

마찬가지로 성인의 경우 참여의사가 ‘있다(63

명, 64.9%)’가 ‘없다(34명, 35.1%)’보다 많았

지만, 학생은 ‘없다(70명, 61.9%)’가 ‘있다(43

명, 38.1%)’보다 많았다.

독서문화 환경 인식의 기술통계는 다음 <표 

6>과 같다. 이 분야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질의

되었다. 도서관 만족도, A지역의 독서문화 환

경 사업을 독서문화지원사업, 공간조성사업, 서

비스사업 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문항 수는 

도서관 만족도 11개, 독서문화지원사업 중요도 

10개, 공간조성사업과 서비스사업 각 7개이다.

4개 분야 중 평균이 가장 높은 분야는 서비스

사업 중요도로 3.817이었으며, 제일 낮은 분야

는 독서문화지원사업 중요도로 3.729이다. 문항 

단위에서 응답 평균 최상위 문항은 도서관 만족

도의 ‘도서관 이용 지속의사(4.124)’, ‘대출/반납

/검색 원활도(4.113)’, ‘도서관 이용 추천의사

(4.113)’였다. 반면 응답 평균 최하위 문항은 독

서문화지원사업의 ‘독서토론리더 양성(3.426)’

과 ‘다문화 서비스(3.629)’의 중요성, 서비스사

업 ‘작은도서관 통합 시스템 조성(3.629)’의 중

요성, 도서관 만족도의 ‘도서관 직원의 전문성

항목 집단　 있다(비율) 없다(비율) 총계

도서관 이용여부

전체 145(69.0%)  65(31.0%) 210(100%)

성인 63(64.9%)  34(35.1%)  97(100%)

학생 82(72.6%)  31(27.4%) 113(100%)

독서활동 참여여부

전체 62(29.5%) 148(70.5%) 210(100%)

성인 63(64.9%)  34(35.1%)  97(100%)

학생 35(31.0%)  78(69.0%) 113(100%)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

전체 91(43.3%) 119(56.7%) 210(100%)

성인 63(64.9%)  34(35.1%)  97(100%)

학생 43(38.1%)  70(61.9%) 113(100%)

<표 5> 독서실태 기술통계 2: 범주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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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명 N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도서관

만족도

도서관 직원의 전문성 97 3.629  .9609

3.870 .7180

도서관 직원의 태도 97 3.928  .9382

도서관 자료 양적 만족도 97 3.629  .8935

대출/반납/검색 원활도 97 4.113  .9000

홈페이지/디지털자료실 97 3.680  .9191

독서문화프로그램 97 3.763  .8633

시설의 쾌적함과 편안함 97 3.979  .9240

도서관 접근성 97 3.711 1.0202

서비스 만족도 97 3.897  .8476

도서관 이용 지속의사 97 4.124  .8928

도서관 이용 추천의사 97 4.113  .8765

독서문화

지원사업

독서토론리더 양성 97 3.426  .7915

3.729 .6188

장애인 프로그램 97 3.673  .7483

독서진흥 프로그램 97 3.737  .7810

어린이 프로그램 97 4.021  .8658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97 3.742  .7810

다문화 서비스 97 3.629  .7405

인문학 강좌 97 3.668  .8499

지역 올해의 책 97 3.649  .7778

시니어 동화구연 97 3.670  .7735

자료 확충 97 4.072  .8569

공간

조성사업

신규도서관 건립 97 3.722  .8629

3.764 .7012

신규 작은도서관 운영 97 3.660  .8150

도서관 내 창작공간 조성 97 3.804  .8119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구축 97 3.680  .7846

지역 인문학자료실 97 3.753  .8040

도서관 특화 및 리모델링 97 3.913  .8506

도서관 신축/이설사업 97 3.814  .9052

서비스

사업

이동도서관 97 3.948  .8584

3.817 .6946

장난감 이동도서관 97 3.794  .9007

찾아가는 도서대출 97 3.907  .8426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97 3.845  .8937

정보화프로그램 97 3.691  .7821

희망도서 바로대출 97 3.907  .8426

작은도서관 통합 시스템 조성 97 3.629  .8206

<표 6>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인식 기술통계

(3.629)’, ‘도서관 자료 양적 만족도(3.629)’였다. 

도서관 만족도의 경우 도서관에 대한 보편적인 

만족도는 높지만, 도서관 직원의 전문성이나 

자료의 양적 만족도가 낮았다. 독서 관련 사업

에 대해서는 독서 관련한 특정 집단이나 전문

성을 담보하여 상대적으로 보편성이 낮은 사업

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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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3.1 독서실태 분석

독서실태는 연속형 척도인 독서의 유용성, 독

서량, 독서량 만족도와 범주형 척도인 도서관 

이용여부, 독서활동 참여여부,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로 이루어져 있다. 연속형 척도로 측

정된 문항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범주형 척도로 측정된 문항 간의 관계는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속형 척도와 범주형 척

도의 관계는 범주형 척도를 독립변수로, 연속

형 척도를 종속변수로 두어 독립표본 T-검정

을 실시하였다. 먼저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

음 <표 7>과 같다.

3가지 관계 중 독서 유용성과 독서량, 독서 

유용성과 독서량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도출되었다. 반면 독서량과 

독서량 만족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도출되지 

않았다. 독서 유용성과 독서량은 0.211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독서 유용성과 독서량 만족

도는 -0.180으로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고 나타났다. 이는 독서를 많이 하는 것과 독서

의 유용성에 대한 체감이 커지는 것은 관계가 

있지만, 동시에 독서 유용성을 느낄수록 자신

의 독서량에 대해서는 반성적 태도를 취하게 

될 확률이 높음을 시사한다. 

독서실태 간의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 <표 8>

과 같다.

도서관 이용여부, 독서활동 참여여부,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 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 관계가 있다고 도출되었다. 도서관 이용여

부와 독서활동 참여여부는 두 응답 모두 ‘있다’

라고 한 응답자(기대개수 42.8, 실제 응답 56)

와 모두 ‘없다’라고 한 응답자(기대개수 45.8, 실

제 응답 59)가 기대개수보다 실제 응답이 높았

다. 반대로 서로 다르게 응답한 응답자는 기대개

수에 비해 실제 응답이 낮았다. 도서관 이용여부

와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 또한 모두 ‘있다’라고 

한 응답자(기대개수 62.8, 실제 응답 78)와 모두 

‘없다’라고 한 응답자(기대개수 36.8, 실제개수 

52)가 기대개수보다 실제 응답이 높았다. 독서

활동 참여여부와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 간에

도 모두 ‘있다’라고 한 응답자(기대개수 26.9, 실

제 응답 48)와 모두 ‘없다’라고 한 응답자(기대

개수 83.9, 실제 응답 105)가 기대개수보다 응

답이 높았다. 3가지 모두 공통되게 독서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

음을 의미한다.

독서실태 간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는 다

음 <표 9>와 같다.

도서관 이용여부에 따라 독서 유용성, 독서

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했다. 도

서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독서 유용성 

항목 독서량 독서량 만족도

독서 유용성 .211(.002)**  -.180(.009)**

독서량 - .111(.109)

* > 0.05, ** > 0.01, *** > 0.001

<표 7> 독서실태 간의 관계 분석 1: 연속형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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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이용여부와 독서활동 

참여여부 간 관계

독서활동 참여여부
(p)

있다 없다 총계

도서관 

이용여부

있다
개수(비율) 56(26.7) 89(42.4) 145(69.0)

18.631

(.000)***

(df=1)

기대개수 42.8 102.2 145.0

없다
개수(비율) 6(2.9) 59(28.1) 65(31.0)

기대개수 19.2 45.8 65.0

전체(비율) 62(29.5) 148(70.5) 210(100)

도서관 이용여부와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 간 관계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
(p)

있다 없다 총계

도서관 

이용여부

있다
개수(비율) 78(37.1) 67(31.9) 145(69.0)

20.872

(.000)***

(df=1)

기대개수 62.8 82.2 145.0

없다
개수(비율) 13 52 65(31.0)

기대개수 28.2 36.8 65.0

전체(비율) 91(43.3) 119(56.7) 210(100)

독서활동 참여여부와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 간 관계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
(p)

있다 없다 총계

독서활동 

참여여부

있다
개수(비율) 48(22.9) 14(6.7) 62(29.5)

41.625

(.000)***

(df=1)

기대개수 26.9 35.1 62.0

없다
개수(비율) 43(20.5) 105(50.0) 148(70.5)

기대개수 64.1 83.9 148.0

전체(비율) 91(43.3) 119(56.7) 210(100)

* > 0.05, ** > 0.01, *** > 0.001

<표 8> 독서실태 간의 관계 분석 2: 범주형 척도

항목 응답인원 평균 표준편차 t(p)

도서관 

이용여부

독서 유용성
있다 145  4.579   .5853

4.537(.000)***
없다  65  4.000   .9520

독서량
있다 145 15.410 13.3441

4.209(.000)***
없다  65  8.592  9.5250

독서량 만족도
있다 145  3.145  1.0605

1.699(.091)
없다  65  2.923   .7768

독서활동 

참여여부

독서 유용성
있다  62  4.548   .6937

1.829(.069)
없다 148  4.338   .7873

독서량
있다  62 16.395 14.8026

2.088(.039)*
없다 148 12.003 11.4658

독서량 만족도
있다  62  3.323  1.2116

2.066(.042)*
없다 148  2.973   .8567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

독서 유용성
있다  91  4.560   .6865

2.696(.008)**
없다 119  4.277   .8017

독서량
있다  91 15.615 12.9750

2.341(.020)*
없다 119 11.529 12.1856

독서량 만족도
있다  91  3.066  1.0729

-.132(.895)
없다 119  3.084   .9167

* > 0.05, ** > 0.01, *** > 0.001

<표 9> 독서실태 간의 관계 분석 3: 연속형 척도와 범주형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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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4.579)과 독서량 평균(15.410)이 이용한 

적이 없는 사람의 독서 유용성 평균(4.000)과 

독서량 평균(8.592)보다 높았다. 독서활동 참

여여부에 따라서는 독서량과 독서량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했다. 독서활동

에 참여한 적 있는 사람의 독서량 평균(16.395)

과 독서량 만족도 평균(3.323)이 참여한 적 없

는 사람의 독서량 평균(12.003)과 독서량 만족

도 평균(2.973)보다 높았다. 향후 독서활동 참

여의사에 따라서는 독서 유용성과 독서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했다. 향후 참여

의사가 있는 사람의 독서 유용성 평균(4.560)과 

독서량(15.615)이 향후 참여의사가 없는 사람

의 독서 유용성 평균(4.277)과 독서량(11.529)

보다 높았다. 도서관은 독서의 유용성 체감과 

양적 증가에는 영향력이 있지만 만족도에는 영

항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독서활동은 독서량의 

양적 측면과 질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독서의 유용성 측면에서는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3.2 독서실태와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인식의 

관계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인식은 연속형 척도로 

된 4개 항목(도서관 만족도, 독서문화지원사업 

중요도, 공간조성사업 중요도, 서비스사업 중요

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 문항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차원감소를 위해 산술평균값

을 표준화시켜 Z-score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인식은 독서실태와 상

관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인식을 종속변수로 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하였

다. 독서실태의 연속형 척도와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인식의 관계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

서실태의 범주형 척도와 독서문화 환경 인식의 

관계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으로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인식 항목별 인과관

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범주형 척도를 더미변수

로 변환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독서실태의 연속형 척도 항목과 독서문

화 환경 인식 항목의 상관분석은 다음 <표 10>

과 같다.

독서 유용성은 도서관 만족도(0.378), 독서문

화지원사업 중요도(0.285), 공간조성사업 중요

도(0.315), 서비스사업 중요도(0.302) 모두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독서 유

용성으로 0.378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이 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중

요도로 0.315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도서관 이용여부에 따른 독서 유용

항목 도서관 만족도 독서문화지원사업 공간조성사업 서비스사업

독서 유용성 .378(.000)**  .285(.005)** .315(.002)**  .302(.003)**

독서량 .188(.066)  .204(.045)* .203(.047)*  .227(.025)*

독서량 만족도 .036(.727) -.010(.924) .011(.913) -.096(.352)

* > 0.05, ** > 0.01, *** > 0.001

<표 10> 독서실태와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의 관계 1: 연속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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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차이에서 도서관을 이용한 응답자가 없는 

응답자보다 독서 유용성이 더 높았던 것과 상통

하는 결과로, 도서관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독서 

유용성이 높으며, 이 점에서 독서를 위한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의 중요성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독서량은 독서문화지원사업 중요도(0.204), 

공간조성사업 중요도(0.203), 서비스사업 중요

도(0.22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을 이용한 사

람이 이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독서량은 높았지

만, 독서량이 도서관 만족도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독서량 만족도는 어떤 항목에 있어서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특히 모든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항목에서 0.100 

이하의 상관계수가 나와,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에서 독서량 만족도는 상관관계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독서실태의 범주형 척도 항목과 도서관 독서

문화 환경 인식 항목의 독립표본 T-검정은 다

음 <표 11>과 같다.

항목 응답인원 평균 표준편차 t(p)

도서관 

이용여부

도서관 만족도
있다 63 4.141 .6682

6.394(.000)***
없다 34 3.366 .5086

독서문화지원사업
있다 63 3.897 .5909

3.897(.000)***
없다 34 3.418 .5518

공간조성사업
있다 63 3.957 .6992

3.968(.000)***
없다 34 3.406 .5553

서비스사업
있다 63 3.986 .6806

3.442(.001)**
없다 34 3.504 .6144

독서활동 

참여여부

도서관 만족도
있다 27 4.195 .6076

2.877(.005)**
없다 70 3.744 .7215

독서문화지원사업
있다 27 4.076 .5312

3.650(.000)***
없다 70 3.595 .6008

공간조성사업
있다 27 4.063 .6193

2.699(.008)**
없다 70 3.648 .7005

서비스사업
있다 27 4.138 .6054

2.929(.004)**
없다 70 3.694 .6910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

도서관 만족도
있다 48 4.036 .6199

2.313(.023)*
없다 49 3.707 .7746

독서문화지원사업
있다 48 4.004 .5880

4.818(.000)***
없다 49 3.459 .5263

공간조성사업
있다 48 4.045 .7195

4.236(.000)***
없다 49 3.489 .5658

서비스사업
있다 48 4.092 .6704

4.175(.000)***
없다 49 3.548 .6126

* > 0.05, ** > 0.01, *** > 0.001

<표 11> 독서실태와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의 관계 2: 범주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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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으며, 도서관을 이용한 사람, 독서활동에 참

여한 사람, 향후 독서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그

렇지 않은 사람보다 도서관 만족도, 독서문화

지원사업 중요도, 공간조성사업 중요도, 서비스

사업 중요도 모두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평균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최근 

1년간 도서관 이용여부에 따른 도서관 만족도

로,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이 4.141, 없

는 사람이 3.336으로 0.775점의 격차가 나왔다.

독서실태 항목의 독서문화 환경 인식에 대한 

인과관계는 독서문화 환경 인식 4개(도서관 만

족도, 독서문화지원사업 중요도, 공간조성사업 

중요도, 서비스사업 중요도)를 각각 종속변수로 

두고, 독서실태 항목 6개를 독립변수로 투입하

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범주형 

척도로 측정된 도서관 이용여부, 독서활동 참여

여부,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는 각각 긍정값을 

1로, 부정값을 0으로 하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다. 변수 투입 방법은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수들로 회귀모델을 구성하는 단계 선택

으로, 종속변수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변수, 

편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를 투입하며 설명력 변

수 높은 변수들에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는 방법

이다. 먼저 종속변수 중 도서관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독서실태 항목의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첫 번째 모형은 ‘도서관 이용함’만을 변수로 

투입하였고 26.0%의 설명력을 가진다. 반면 두 

번째 모형은 ‘도서관 이용함’과 ‘독서 유용성’을 

변수로 투입하였고 28.7%의 설명력을 가진다. 

따라서 두 번째 모형이 채택되었다. 두 번째 모

형은 F가 20.344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회귀

식의 유의성이 확보되었다. Durbin-Watson 통

계량은 1.498로 2의 근사치를 보였고, VIF는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2번째 모형은 독립변수인 ‘도서관 이용

함’이 0.910, ‘독서 유용성’이 0.202의 계수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도서관 이용함’에 

대한 변수가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으며, 도서

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독서의 유용성을 느

끼고 있는 사람일수록 도서관 만족도가 높았다.

종속변수 중 독서문화지원사업 중요도에 영

향을 미치는 독서실태 항목의 인과관계를 검증

한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첫 번째 모형은 ‘도서관 이용함’만을 변수로 

투입하였고 12.9%의 설명력을 가진다. 반면 두 

번째 모형은 ‘도서관 이용함’과 ‘독서행사 참여함’

을 변수로 투입하였고 18.2%의 설명력을 가진

다. 따라서 두 번째 모형이 채택되었다. 두 번째 

모형은 F가 11.677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회

귀식의 유의성이 확보되었다. Durbin-Watson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 E. β t(p) VIF Durbin-Watson R2 F

도서관 

만족도

(모형2)

(상수) -.591 .154 　 -3.843(.000)*** 　

1.498 .287

20.344

(.000)

***

도서관 이용함  .910 .196 .436  4.630(.000)*** 1.196

독서 유용성  .202 .094 .202  2.140(.035)* 1.196

투입방법: 단계적 투입

* > 0.05, ** > 0.01, *** > 0.001

<표 12> 도서관 만족도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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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B S. E. β t(p) VIF Durbin-Watson R2 F

독서문화

지원사업 

중요도

(모형2)

(상수) -.554 .156 　 -3.543(.001)** 　

1.966 .182

11.677

(.000)

***

도서관 이용함  .605 .203 .290  2.986(.004)** 1.108

독서행사 

참여함
 .578 .216 .260  2.680(.009)** 1.108

투입방법: 단계적 투입

* > 0.05, ** > 0.01, *** > 0.001

<표 13> 독서문화지원사업 중요도 다중회귀분석

통계량은 1.966으로 2의 근사치를 보였고, VIF

는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2번째 모형은 독립변수인 ‘도서

관 이용함’이 0.605, ‘독서 유용성’이 0.578의 계

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에 이용

하면서 독서행사를 함께 참여한 응답자가 해당 

지역의 독서문화지원사업의 중요성을 더욱 높

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중 공간조성사업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서실태 항목의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

과는 다음 <표 14>와 같다.

공간조성사업 중요도는 단일 모형이 채택되

었는데, ‘도서관 이용함’만을 변수로 투입하였

고 13.3%의 설명력을 가진다. F가 15.741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회귀식의 유의성이 확보

되었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870으로 2

의 근사치를 보였고, 독립변수가 1개만 채택되

었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 모형은 독립변수인 ‘도서관 이용함’

이 0.786의 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

서환경 중 시설로서의 도서관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공간 및 시설 조성 사업의 중

요성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중 서비스사업 중요도에 영향을 미

치는 독서실태 항목의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

는 다음 <표 15>와 같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 E. β t(p) VIF Durbin-Watson R2 F

공간조성사업 
중요도
(모형1)

(상수) -.511 .160 　 -3.197(.002)** 　
1.870 .133

15.741
(.000)
***도서관 이용함  .786 .198 .377  3.968(.000)*** 1.000

투입방법: 단계적 투입
* > 0.05, ** > 0.01, *** > 0.001

<표 14> 공간조성사업 중요도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 E. β t(p) VIF Durbin-Watson R2 F

서비스
사업 중요도
(모형4)

(상수) -.167 .110 　 -1.511(.134) 　

1.995 .146
9.233
(.000)
**

독서행사 참여함  .600 .210 .270  2.861(.005)** 1.004

독서 유용성  .286 .094 .286  3.025(.003)** 1.004

투입방법: 단계적 투입
* > 0.05, ** > 0.01, *** > 0.001

<표 15> 서비스사업 중요도 다중회귀분석



 농어촌지역의 독서실태가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157

첫 번째 모형은 ‘도서관 이용함’만을 변수로 

투입하였고 10.1%의 설명력을 가진다. 두 번째 

모형은 ‘도서관 이용함’과 ‘독서행사 참여함’을 

변수로 투입하였고 13.0%의 설명력을 가진다. 

세 번째 모형은 ‘도서관 이용함’, ‘독서행사 참

여함’, ‘독서 유용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고 

16.1%의 설명력을 가진다. 그러나 변수 중 ‘도

서관 이용함’의 t-값이 1.64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파악되었다. 네 번째 모

형은 ‘독서행사 참여함’과 ‘독서 유용성’을 독립

변수로 투입하였고, 14.6%의 설명력을 가진다. 

세 번째 모형이 설명력이 높지만 독립변수 중 

하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그 다음으로 설명력이 높은 네 번째 모델이 채

택되었다. 네 번째 모형은 F가 9.233이고 통계

적으로 유의하여 회귀식의 유의성이 확보되었

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995로 2의 근사

치를 보였고, VIF는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 번째 모형

은 독립변수인 ‘독서행사 참여함’이 0.600, ‘독서 

유용성’이 0.286의 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독서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일수록 고정

된 인프라가 아니라 수시로 개최되는 비가시적

인 서비스사업 측면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 의

분석 결과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A

지역은 적극적인 독서행위자와 관심 없는 자, 

즉 독자와 비독자로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도서관 이용여부와 독서활동, 도서관 이용여부

와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 독서활동 참여여

부와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의 교차분석에서 

두 가지 다 긍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와 두 가지 

다 부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의 개수가 기대

개수보다 더욱 높았다. 이는 도서관과 독서활

동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독자 계층과 도

서관과 독서활동 모두 참여하지 않는 비독자 

및 무관심 계층이 양극적으로 이분화되어 있음

을 시사한다. 특히 독서 유용성을 크게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독서량에 대해 반성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이들은 독서량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 하였다.

또한 독서문화지원사업 중요성을 종속변수

로 둔 다중회귀분석에서도 유효한 독립변수가 

‘도서관 이용’과 ‘독서활동 참여’로 나타났다. 

비독자가 아니라 이미 독자로서 독서활동에 참

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독서문화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즉 독서를 적

극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독서행위

를 더욱 확장하고 싶어하나 독서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독서 정도에 만족하며 더 이

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자와 비독자의 양극화는 도서관 이용을 기

준으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독서실태 중 도

서관 이용을 한 사람이 하지 않은 사람보다 독서 

유용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도

서관 만족도와 독서 유용성의 상관계수가 전체 

항목 간 비교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0.378), 

독서량은 도서관 만족도와는 상관관계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도서관을 이용한 사

람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독서량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즉 도서관 이

용이 독서량의 양적 증가와 도서관 만족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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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중회귀분

석에서는 최근 1년 간 도서관을 이용한 적이 있

는 사람일수록 도서관 만족도가 높았고, 도서관

을 이용하며 독서행사에 참여한 사람일수록 독

서문화지원사업 중요도를 높게 인식했으며, 도

서관을 이용한 사람일수록 공간조성사업 중요

도를 높게 인식했다.

따라서 비독자를 유입하고 독서행위 자체의 

양적 증가를 위해서는 독서행위 자체를 수행시

키기보다 이유에 무관하게 도서관을 이용하게 

만드는 경험을 확장하고 도서관의 접근성을 증

대시켜야 한다. 적극적 독자와 무관심한 비독

자가 양극화되는 상황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미 독서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을 가

능성이 높고, 지방 행정의 다양한 독서문화 환

경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관심이 낮고 유관 

정책사업의 효용성을 체감하지 못하여 독서문

화가 소수의 적극적 독자들에 의해서만 향유될 

확률이 높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적 독서행위와 독서활동, 

독서량, 독서 유용성, 그리고 정책 중요성 전반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를 가진 도서관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도서관 이용 경험이 

반복될수록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와 독서활동

의 지속을 위한 지역 행정의 독서문화 환경 지

원 사업에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므로 

도서관은 지역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최초의 유

인책이자 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비독자의 유입을 위해서는 독서행위 자

체에 대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도서관 이용 경

험과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것에 더욱 집중할 필

요가 있다. 단, A지역은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

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에 대한 인식 중 ‘다문화 서비스(3.629)’에 대한 

인식이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교육 등 

다문화 인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센터 

등에서 관련 정보요구를 충족하는 경우 등을 고

려할 때,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 유관기관(가족

센터, 사회복지시설 등)과 도서관 사이의 적극

적 연계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독서활동은 독서행위 활성화와 자기만

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최

근 1년간 독서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그렇지 않

은 사람보다 독서량과 독서량 만족도가 높았다. 

독서량은 도서관 이용여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변수이지만, 독서량 만족도의 경우에는 

독서활동에 의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이 나타났다. 특히 도서관 이용여부는 도서관 

만족도, 독서문화지원사업 중요도, 공간조성사

업 중요도를 종속변수로 두는 다중회귀분석에

서는 계수가 높은 독립변수로 채택되었으나 서

비스사업 중요도를 종속변수로 두는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탈락했다. 대신 독서행사 참여여부

와 독서 유용성이 서비스사업에 있어 중요한 

독립변수로 작용했으며, 독서행사 참여여부는 

독서문화지원사업 중요도에서도 독립변수로 채

택되었다. 따라서 비독자의 유입 이후 독서행

위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독서

문화프로그램 등 독서활동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독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행위 

자체가 유용하다는 인식만큼이나 행위에 대한 

만족이 수반되고 관련한 독서환경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독서량은 도서관의 만족도로 직

결되지 않고 질적인 체감이 도서관 만족도와 



 농어촌지역의 독서실태가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159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독서행위의 질적 

제고와 만족도를 위해서는 단순한 개인적 독서

행위 뿐 아니라 독서활동 등 다양한 시도가 수

반되어야 한다. 독서활동을 체험한 사람들은 

독서 관련 서비스사업의 중요도를 훨씬 가치 

있게 느끼기 때문이다.

5. 결 론

이 연구는 독서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지

역의 독서실태와 지역 행정 주도의 도서관 독서

문화 환경에 관한 인식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

는지 탐색함으로서 지역 독서문화 형성의 선순

환구조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 번째로 지역의 독서문화를 

형성하는 독서실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

행연구를 통해 도출하고, 지역 독서실태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지역의 

독서실태가 지방 행정 주도의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정책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

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독자와 

비독자는 중간 지점이 없이 활발한 독자와 무

관한 비독자로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

히 도서관 이용경험이 있으면 독서량에 대한 

양적 증가와 독서 유용성을 체감하고, 공간 조

성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도 높게 인

지할 수 있다. 다만 독서량 만족도 등 독서에 

대한 자기만족과 도서관 내 비가시적 서비스의 

중요성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등 독서

활동 참여 경험이 중요하다. 그러나 다문화인

구 등 독서소외인에 대한 서비스는 그 자체로 

중요성이 체감되지는 못하였다. 독서문화 확장

을 위한 핵심이 비독자인구의 유입이고, 특히 

독서복지의 차원에서 독서소외인들을 독서문

황의 한 축으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관련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

이다.

비독자 인구를 독서 인구로 유입하기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의 독서

문화 형성을 위한 지역 행정의 구심점으로서 

도서관의 역할, 특히 도서관 이용경험을 증가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도서관 이용은 직

접적인 독서실태와 무관하더라도 단지 접근점

을 확장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의의를 가진다. 

도서관 이용이 지역 행정의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관심으

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

다. 그러나 독서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독

서실태를 촉진하는 다양한 독서활동을 함께 경

험하도록 하며 공간조성 등의 물리적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요성 뿐 아니라 독서 관련 서비

스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추구하도록 해

야 한다.

이 연구는 특정한 지역의 일부 인원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시 지역과 

별도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지 않아 일반화의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도서관 만족도와 관

련 사업의 경우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문항과 사업 개념상 분리된 요인으로 묶

어 산술평균의 표준화값을 사용하였다. 이는 후

속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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