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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교수․학습 패러다임의 환에 따라 비정형 학습에 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주도로 일상 으로 

이루어지는 문가학습공동체를 사서를 한 교육훈련 로그램에 용해보고자 련 문헌과 사례를 분석하 다. 국내외의 사서와 

타 분야의 문가학습공동체 7개의 운  사례를 선정하여 학습공동체 구성, 운  형식과 방법, 학습 내용, 지원 체계 등을 분석하 다. 

문헌 검토와 사례 분석을 종합하여 (가칭)사서학습공동체의 개념을 정의하고, 사서학습공동체 구성  운 을 한 시사 으로 
구성의 자발성과 다층 성, 학습공동체 운  형식의 다양성, 학습 내용의 장성을 도출하 다. 사서학습공동체의 원활한 운 과 

활성화를 한 지원 체계로는 운 기 의 로그램 운 의 지속성, 소속기 의 지지와 조, 교육  연수 로그램, 랫폼 

구축  운 , 활성화를 한 성과 확산과 환류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ABSTRACT
As the teaching and learning paradigm shifts, the demand for informal learning is increasing. In this study, 

we reviewed related literature and analyzed cases of operating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in order to 
apply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to librarianshi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Seven operational 
cases of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both domestic and foreign, within the field of librarianship and other 
fields were selecte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perational format and method, learning content, and support 
systems were analyzed. Through this analysis, the concept of a librarian learning community was defined, and 
implications for organizing and operating a librarian learning community were derived from the spontaneity 
and multi-layeredness of composition, diversity of learning community operation formats, and fieldality of learning 
content. As a support system for the smooth operation and activation of the librarian learning communities 
continuity of program operation by the operating organization,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affiliated 
organization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platform establishment and operation, and dissemination and 
feedback of results for activation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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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교수․학습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교수자 심의 통 인 학습모델보다는 학습

자 심의 학습모델, 강의․이론 심보다는 

경험․실천형 교육, 교실 안의 정형화된 교육

보다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비정형화된 교육 

방식에 한 요구가 교육  분야에서 확 되

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사서와 같은 문 분야 

교육훈련에도 용된다. 

국립 앙도서 은 ｢도서 법｣에 근거하여 사

서 문교육훈련기 으로 지정되어 지난 40여 

년간(1983년 - 재) 사서의 문지식  기술 

역량 향상을 해 계속교육 과정을 운 해왔다. 

그동안 국립 앙도서 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

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실습, 과제연구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발

표, 견학, 이러닝 등의 교육훈련 방법의 다양화

를 시도하고 집합교육 외에도 재택교육과 이 

둘의 혼합교육까지 운  방식에도 변화를 추구

해 왔다. 이러한 최근의 교육훈련 방법의 다양

화와 일련의 변화는 COVID-19, 디지털 

환 등의 교육 외부 환경과 도서   사서 교육

생의 요구 변화를 반 한 것이기도 하다. 그럼

에도 재의 교육훈련 로그램의 다수가 정형

화된 교육방식에 머물러있어 최근의 교수․학

습 패러다임의 응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 

특히 필요에 따라 일터에서 일상 으로 이 지

는 비정형 학습은 문가 교육의 업 응도

를 높이고 일과 학습을 연계하는 선순환 모델

로 사서 교육훈련을 해 여겨볼 만하다.

게다가 공공도서 은 지역공동체, 학도서

과 학교도서 은 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일정

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  기 가 조성되

어 있다. 도서 의 공동체에 한 역할 강화는 

제3차 도서 발 종합계획(2019-2023)에 포함

되기도 하 다. 사서는 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해 

일상 이고 자기주도 인 문지식  기술을 

습득하고 장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체 조

직 역량을 동시에 향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정형 학습모델이자 도서  

직원 간 공동 학습과 업이 심되는 ‘ 문가

학습공동체’라는 일터학습조직을 사서 교육훈

련과 연계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

다. 사서를 한 문가학습공동체를 도입하

기 해 우선하여 핵심 개념과 특성을 명확하

게 하고, 유사한 문직 학습공동체 운  사례

를 통해 운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자 하 다.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향후 문가

학습공동체를 도입한다면 사서는 일상 인 학

습을 통한 문성 향상, 경험실천형 학습을 통

한 장 응력 향상과 동시에 사서라는 문가 

집단의 공동체 역량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2. 문가학습공동체에 한 논의

2.1 문가학습공동체의 등장배경

문가학습공동체는 단어 조어 과정을 통하

여 공동체에서 학습공동체, 문가 학습공동체

의 순으로 의미가 확장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

다. 공동체는 연 심의 ‘가족’에서 시작해, 

목 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는 ‘공익공동체’, 그

리고 공공선의 실 을 한 의도  조직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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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선사 이후로 인류 

사회의 발 과 같이하 다. 1950년  기 공

동체 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Hillery(1955)는 

공동체를 ‘일정한 지리  범  내에서 공동의 

유 를 바탕으로 사회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

들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주요 공통 요소로 지

리  역(geographic area), 사회  상호작용

(social interaction), 공동 유 의식(common tie)

을 제시하 다. 

학습공동체는 제도 으로 통제되는 학교 교

육과 정해진 지식의 공 을 시하는 산업사회

에서 공동체 성원의 자발 ․ 극 인 성장과 

계발을 권장, 진하는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입 

과정에 등장한다. 지식정보사회 이  다양한 공

동체를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인 지리  역은 

정보통신기술의 본격 인 발달로 인해 그 향

력은 상 으로 어들게 되고(양경남, 2004, 

29), 학습공동체 안에서는 구성원 각자의 직업

 지식과 기술의 획득과 같은 학습 요인으로 

체된다(이희수, 강숙희, 2000, 40). 

한 학습공동체의 등장은 진보  교육으로

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와 직 인 련이 있

다. 통  교육에서 교과서는 불변의 이론, 규

칙성을 담은 지식이며, 교사 심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보는 반면, 진보  교육은 학습자 스스

로 다양한 경험, 활동, 생활 속에서 지식을 구성

할 수 있으며 교수자는 이를 지원하고 안내하

는 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고 보았다(황윤한, 2010). 이와 같은 진보  교

육 에서 도서 은 자료 출과 같은 지식의 

일방 인 달이 아니라 학습자의 지식 구성을 

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인식

에 향을 주었다(서진원, 2009).

이상의 공동체 발 과정을 참고할 때 학습공

동체는 산업사회 이후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구성주의로의 교육과정 패러다임 환을 배경

으로 등장하 다. 학습공동체는 학습을 주목

으로 하는 개인들이 연합한 하나의 ‘단 ’로서, 

학습이라고 하는 인간 행 를 통하여 ‘ 계’가 

형성되는 한편, 공동체의 구성과 유지  발

에 학습이 핵심 인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

로 정리할 수 있다(한숭희, 2001, 182). 

문가학습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는 학습공동체의 발 된 형태로, 

공동체 구성원은 개 교사, 의사와 같이 특정 

분야의 문직이며 자신들의 문성 신장을 공

동체 운 의 목표로 한다. 문가학습공동체의 

활동은 1990년  후반 수월성 주의 교육이 

가져온 문제 을 극복하기 하여 교사들은 수

업 방법을 개선하고 교과 심의 집단 탐구 활

동의 강화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배우고자 노

력하며, 배운 것을 서로 공유하고 실천하거나

교육

패러다임

통  교육 진보  교육

교사 심, 지식 심, 교과서 심, 이성계발 학생 심, 경험 심, 활동 심, 생활 심

교육과정

패러다임

과학 ․기술  패러다임 비과학 ․비기술  패러다임

이론 심, 모형 심, 규칙성, 불변성 실제 심, 실험 심, 융통성, 가변성

교육과정
행동주의

리  체제  학문  인간  
재개념주의  

<표 1> 교육 패러다임에 따른 교육과정 패러다임과 교육과정 (황윤한, 2010,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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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d, 1997),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환자를 

잘 치료하기 하여 주변 의료진과 환자에 해 

탐구하고 의학 지식을 공부하는 모임을 구성한 

시(Grossman et al., 2001)가 표 이다. 

2.2 문가학습공동체의 핵심 개념과 운  

조건 

문가학습공동체를 정의하기 하여 국내

외 문가학습공동체 련 선행연구에서 제시

한 핵심 개념을 추출하고, 유사한 개념끼리 같

은 열에 배열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앞에서 정리된 핵심 개념을 통해, 문가학습

공동체는 ‘학습에 한 가치와 비 을 공유하고,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학습 보장(지원)은 물

론, 공동의 결과(성과)와 실천을 하여 상호

력과 지속 인 환류를 통한 집단 학습(탐구)을 

지향하는 공동체’로 정의할 수 있다. 

문가학습공동체가 지속 이고 안정 으로 

활성화되기 해서 Wenger et al.(2002)은 공

동체의 성장을 한 설계, 내․외 구성원 간의 

열린 의사소통, 다양한 수 의 구성원, 공 ․사

 공간의 개발, 가치에의 , 익숙함과 흥미

로움의 조화, 공동체의 리듬 창조 등이 필요하다

고 제안하 다. 이와 유사하게 김 훈(2014)은 

문가학습공동체의 운  조건으로 구성원 모

두의 공동체 비  공유, 다양한 구성원, 강한 정

서  유 감을 제시하 다. 두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문가학습공동체의 운  조건  내

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2.3 문가학습공동체의 형성 단계

문가학습공동체는 (官) 주도의 표 화, 

문서화된 문성이 아닌 실천 심의 문성을 

지향한다. 한 공동체의 형성 과정과 명칭은 

선행연구별로 다르지만, 주요한 의미는 공유한

다. 문가학습공동체의 형성은 생태학  순환

연구자 (연도) 핵심 개념

Louis, Marks, & 

Kruse(1996)

규범과 가치의 

공유

학습에 한 

집단  심 집
력

실천의 

탈 사유화
반성  화

Hord

(1997)

가치와 비 의 

공유
지원 인 환경

지원 인 공유 

리더십
실천의 공유

집단

창의성

DuFour & Eaker

(1998)

미션, 비 , 

가치의 공유

집단

탐구

력 실천 

 실험 지향성

지속  

개선

결과

지향성

DuFour

(2004)
학습보장

력

문화

결과

심

Hord & Sommers 

(2008)

공유된 믿음, 

가치, 비
집단  학습

지원  공유 

리더십

학습의 용, 개

인의 실천 공유

서경혜

(2009)

가치와 규범의 

공유
학습지향성 력 반성  실천

오찬숙

(2014)

가치와 비 의 

공유

력  

학습

력  지원, 

정서  소속감

반성  결과 

공유

<표 2> 선행연구별 문가학습공동체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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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의 공유

- 공동체 유지에 있어 바람직하고 가치가 있다고 믿는 신념 체계를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함

- 공유된 비 은 학습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응집력을 형성해 지속 가능한 행동의 에 지를 

일으킴

구성원의 다양성

- 구성원의 다양성은 교육 경력, 공동체 참여 기간, 연령, 성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다양한 배경과 지식을 가진 이질 인 구성원은 토론과 토의 등을 통하여 지식의 구성 범 를 

확장시키고 문제 해결의 안을 제시함에 따라 더 나은 지식을 구성하고 높은 수 의 성과를 

기 할 수 있음

정서  유 감

- 공유된 정서  유 감은 공동체를 지속시키며 력을 진함

- 개방 인 학습 분 기를 조성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토의를 끌어내며, 갈등을 비  동지애로 

수용해 지식의 내면화를 가져옴

<표 3> 문가학습공동체의 운  조건과 내용

의 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한 Wenger et al. 

(2002)을 참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문가

학습공동체는 잠재기, 결합기, 성숙기, 유지기, 

환기로 구분되는 과정을 통하여 생성과 소멸

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형성 단계를 기 으

로 련 선행연구를 비해 도식화하면 <표 4>

와 같다. 

문가학습공동체의 형성은 생태학  순환

의 에 따라 구분한 기본 5단계를 용하여 

‘공동체의 형성 기반 조성 → 공동체의 조직 → 

공동체의 성장 → 공동체의 안정  유지 → 공

동체의 환( 는 해체)’으로 정리될 수 있다.

문가학습공동체의 ‘형성 기반 조성’ 단계

는 공동체 구성의 잠재  필요성(needs)을 공

유하는 수 이며, 미성숙하지만 공동체 본연의 

가치와 그 잠재성을 발견하고 기 하는 단계이

다. 이 단계는 가시 이고 실질 인 공동체의 

등장 이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의 

형성 기반 조성
공동체의 조직 공동체의 성장

공동체의 

안정  유지

공동체의 

환(해체)

Wenger et al. 

(2002)

잠재

potential

결합

coalesce

성숙

maturing

유지

steward ship

환

transformation

McDermott 

(2000)

계획

planning 

시작 

start up

성장

growth

지속

sustain

마무리

closed

Gongla & Rizzuts 

(2001)

잠재

potential

구축

building

참여

engaged

활동

active

용

adaptive

최미나, 유 만

(2003)
형성 성숙 유지

<표 4> 문가학습공동체의 형성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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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학습공동체의 ‘조직’ 단계는 학습의 필

요․가치를 공유하는 구성원이 실질  형태의 

공동체를 구성하기 하여 비 ․규범․운  

규정 등을 논의하고 기본 체계를 만들어 가는 

수 으로, 구성원 간의 정서  신뢰를 구축하

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게 형성

된 문가학습공동체는 ‘성장’ 단계에서 안정

인 지속성을 하여 학습 가치, 학습을 한 역

할과 경계 등이 분명해지며, 구성원 간의 계 

복잡성이 증가해 정서  친 감을 본격 으로 

형성한다. 한 공동 학습을 통하여 된 지

식을 조직화하고 실질 성과물을 생산할 수 있

는 단계에 이른다. 이후 ‘안정  유지’ 단계는 

구성원이 공동체를 실질 이고 효율 인 업

이 활성화되어 충분하고 극 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는 공동체 내 공동 학습활

동의 결과로 고유의 지식을 창출하고 실질 성

과물을 내며, 이를 내․외 으로 공유하고 

구성원 간의 정서  친 감과 비  목표 등에 

한 분명한 인식을 함께 나 기도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안정성(stability)은 편안함과 방

 태도가 공존하기에 공동체의 재인식이 필요

한 시기이기도 하다.

문가학습공동체의 안정  유지는 결과

으로 다른 학습 주제로 환되거나 해체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른다. 문가학습공동체의 ‘

환(해체)’ 단계는 성장과 유지와 같은 안정

인 공동체 운  단계를 거친 후 구성원들에게 

공동체의 참여, 가치, 목  등의 공감 가 어

드는 시 으로, 공동체의 격한 운  환의 

필요성과 해체에 한 긴장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 문가학습공동체 운  사례

3.1 조사 상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사서를 포함한 타 

분야 문가학습공동체 운  사례를 조사하

다. 이를 통해 사서들을 한 학습공동체가 앞

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탐구했

다. 사례조사는 문헌 조사와 웹 검색을 이용해

서 문 인 학습공동체(온라인  오 라인)

의 사례들을 목록화했고, 덩이 굴리기 기법

을 활용하여 장 사서들의 추천을 바탕으로 

조사 상을 선정하 다. 

1차로 <표 4>에서 나타난 것처럼, 문가학

습공동체의 형성 단계에서 공동체의 안정  유

지나 환 단계를 거친 사례 총 14개(국내 11개, 

국외 3개)를 목록화하 다. 학교도서 은 연구

모임 경험이 있는 사서교사 2인을 심으로 인

터뷰하여 활발한 공동체 사례를 4곳 추천받았

으며, 이 가운데 공동체 역사가 오래된 곳 2곳을 

목록에 포함하고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정보

를 수집하 다. 공공도서 은 장 2인과 문

가 1인의 추천을 통해 공동체 모임을 알게 되었

으며, 서울 2곳과 충남 1곳을 조사하 다. 학

도서 의 사례는 역사가 30년에 이르는 서울지

역 1곳을 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 으며, 타 

분야 사례는 문가 2인의 추천과 기사검색 등

을 통하여 5곳을 조사하 다. 국외 사례는 총 5

개의 사례를 발굴하 으나 웹으로 속할 수 있

고 자료를 공유하는 3곳을 조사하 다. 

1차 조사에서 추려진 사례 가운데 종별로 

‘안정  유지’ 단계에 속한 사례 7개를 깊이 있

게 분석하여 본 연구에 소개한다. 구산동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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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월례회의와 서울동북부사립 학교도서

의회 세미나는 담당자와 면 인터뷰를 진

행했으며, 안산 사서교사 문  학습공동체는 

담당자와 유선 인터뷰를 진행하 다. 지식샘터

는 연수 참여자와 의견교환을 진행했으며 나머

지 사례는 사이트, 기사, 논문을 참고하여 사례

를 정리하 다. 

사례는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심으로 조

사하 다. ① 학습공동체 구성(구성원 소속, 자

격, 분야, 인원, 인구통계, 공동체 역사 등), ② 

운  형식(온/오 라인, 공동체 학습 빈도, 학

습시간 등), ③ 운  방법(목 , 산, 시스템, 

자료 아카이빙과 활용 방법, 결과 확산 방법, 타 

공동체와의 네트워크/ 업 등), ④ 내용(연구 

주제, ( 용 학년), 교과, 주요 방법론, 환류 방

안 등), ⑤ 활성화를 한 지원 체제를 심으

로 분석하 다.

본 연구는 다양한 국내외 학습공동체 사례를 

수집하 으나 <표 5>와 같이 표 인 사례 7

가지를 선정하여 으로 논의한다. 

3.2 국내 사서 문가학습공동체

3.2.1 학교도서 -안산 사서․사서교사 문

 학습공동체

국내 문가학습공동체를 가장 활발하게 운

하는 종은 학교도서 으로, 표 인 사례

로 안산 사서․사서교사 문  학습공동체를 

꼽을 수 있다. 이 공동체는 교육의 형태가 격

히 변화하면서 시 의 흐름을 이해하기 해 사

서(교사)들의 지속 인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

고 인식하여 해마다 공동체를 꾸려 운 하고 있

다(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학교도서 , 2023). 연

구 분야는 독서 로그램, 도서  운 과 리, 

신기술 도입 등 학교도서 과 련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안산시의 사서교사는 총 106

명의 정원(사서교사 49명, 교육공무직 57명)이 

있는데 매년 80~95명(75%~89%)의 사서와 

구분 사례 특징

국내 사서 
문가학습공동체

학교도서
안산 사서․사서교사 문  학습
공동체 

자발성과 참여 의지가 높은 학습공동체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활발하게 운 됨

공공도서 구산동도서 마을 월례회의
< 담한 사서들의 모임>에서 시작된 월례교육으로 
체 직원이 참여

학도서
서울동북부사립 학교도서 의

회 세미나

30년 통을 이어가는 서울동북부지역 사립 학교 

학도서 의 공동체

국내 타 분야 

문가학습공동체

랫폼
지식샘터 - 교사의 온라인 학습공
동체

교사가 강의를 생성하고 참여하는 연수 로그램 
랫폼

장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장주도학습 
학습모임

한 지역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학습모임으로 해당 
장에서 필요한 실무 지식을 공유하고 습득

국외 사서 
문가학습공동체

회
ALA(미국도서 회)의 사서학

습공동체 CORE

Core: Leadership, Infrastructure, Futures 서비스

를 통해 사서 교육의 일원화

문 도서
LIBER(유럽연구도서 회)의 
리더 양성 로그램-차세  지도자
(Emerging Leaders) 로그램 

워크샵/교육/개인지도가 결합된 능동  사서 리더
십 배양 로그램. 차세  지도자 로그램은 1년이 
소요되는 장기 로젝트임

<표 5> 분석 상이 된 학습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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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사가 학습공동체에 참가할 정도로 공동

체가 활발하게 운  이다. 2022학년도에는 총 

89명( 등학교 47명, 학교 24명, 고등학교 18

명)의 교사가 참여하여 높은 참여도를 보 다. 

안산시 학습공동체는 10여 년간 꾸 히 진행

고, 계속해서 사서교사와 사서들 간의 소통 창

구 기능을 하며 학교도서 의 활성화를 진하

는 모임으로 성장하고 있다.

운 은 5월~12월  매월 네 번째 목요일에 

진행하며 산은 따로 배정하지 않는다. 교육지

원청 홈페이지에 각 모임의 결과보고서를 수록

하며 연말 교육지원청의 발표회에서 시행착오와 

교육  효과 등의 경험을 공유한다. 공동체는 자

발 으로 학습/연구할 목표를 설정한다. 2022년

은 5개 주제 8분과 연구 활동을 진행했는데, 1분

과 ‘주제별 독후활동 로그램 개발’, 2분과 ‘교

육과정 연계 주제별 북큐 이션 활성화방안’, 3

분과 ‘그램책 제작’, 4분과 ‘주제별 추천도서연

구’, 5분과 ‘미래교육을 한 도서 속 정보활용

교육’을 연구하 다. 

교육지원청은 공동체 활성화를 해 주제 

련 연수를 지원하며 연구 마감 에는 교육지

원청의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공동체의 이

슈나 운 상 논의해야 하는 내용을 상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3.2.2 공공도서 -구산동도서 마을 월례회의

공공도서 의 표 인 사례는 서울 은평구

의 구산동도서 마을 월례회의를 꼽을 수 있다. 

구산동도서 마을의 사서들은 월례회의를 통

해 도서  운 에 한 반 인 내용을 공유

하고, 문성을 키우고 있다. 학습공동체의 역

사는 2015년 도서  직원들이 매주 서평을 작

성하며 서평 회의를 진행하던 모임에서 시작되

었다. 2016년 하반기부터 ‘ 담한 사서’라는 모

임에서 공통 주제에 맞는 책을 선정 후 책 소개

와 독서토론을 진행하며 각종 세미나와 도서  

탐방이 시작되었으며, 2021년부터 본격 으로 

강사 청 강좌, 도서  탐방  발표, 세미나, 

사서의 서재 등 학습공동체로 확 되었다. 정

기교육은 매월 휴 일  1일 진행되며 다양한 

안과 인문학  소양을 쌓는 교육을 진행한다. 

오  강의시에는 지역 공공도서   학교도서

 사서, 작은도서  사서와 활동가를 한

다. 주로 도서  자체 산으로 강사비와 교육 

참가비를 충당하며 서울시와 국립 앙도서

의 교육을 연계하기도 한다. 

학습 주제는 도서 과 련한 폭넓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공공도서  운  안, 도서 의 역사, 

사서가 갖추어야 할 철학 등 인문학 배양, 독서 

서평 작성이나 독서 로그램 진행 등 도서  

련 실무 등이 포함된다. 외부 강사 청은 장에

서 필요하지만, 문성이 필요한 주제를 다룬다. 

를 들어 청 강연은 비주얼 스토리텔링의 힘-

텍스트 정보 vs 이미지 정보(2021.05), 보도자료 

작성과 홍보 략(2021.07), 도서 , 지역을 기록

하다- 주 앙도서  사례(2022.04), 사서 취업 

면  비 & 도서  필수 공 상식(2022.12), 

기안  보고서 쓰기(2023.01), 도서  사진 어떻

게 잘 을 수 있을까(2023.02) 등이 진행되었다. 

2021년 이후 직원 교육 형식으로 교육 형태

가 변화하 으나 지속 인 연구에 한 사서들

의 내재  동기가 직원 교육을 성공 으로 이끄

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하며 휴 일에 직원

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  체 휴무를 제

공하는 이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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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학도서 -서울동북부사립 학교도서

의회 세미나

학도서 의 사례는 30년 통을 자랑하는 

서울동북부사립 학교 학도서 의회(이하 

서동도 ) 공동체를 선정하 다. 2023년 6월 기

 총 158차에 이르는 세미나를 개최하 으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학도서  공동체로 성

장 이다. 서동도  회원 소속 학( 운 , 국

민 , 진 , 덕성여 , 동덕여 , 명지 , 삼육

, 상명 , 서울여 , 성신여 , 외국어 : 가나

다순)의 도서  사서가 참여 이며 학도서

의 다양한 분야에 해 논의하고 새로운 동향을 

학습한다. 세미나는 기 에서 2~3명이 순회 참

석하여 매회 20~25명이 참석한다. 원래 서동도

은 1994년 6월 ‘서울동북부지역사립 학교도

서  산실무 원회’에서 시작되었으며, 세미

나 이외에 공동사업과 친목모임 등이 진행된다. 

연구 주제는 시의성 있고 각 기 에 도움이 

되는 실무 내용을 주로 결정된다. 최근 7개 세

미나 주제는 (공동) 이벤트 진행 논의, 신규 콘

텐츠 소개, 도서  투어, 도서  운 과 경  등

으로 이루어졌다. 세미나는 각 기 의 특성과 

상황을 이해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

을 포함한다. 새로운 자자료, 서비스 사례연

구 등의 연구/발표 주제뿐만 아니라 장에서 

필요한 논의 사항을 토론하는 도 있다.

3.3 국내 타 분야 문가학습공동체

3.3.1 지식샘터 - 교사의 온라인 학습공동체

지식샘터(https://educator.edunet.net/)

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 하는 

교사들의 온라인 학습공동체이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국의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

을 시작하 을 때, 교사들은 새로운 형태의 수

업에 응하기 해 방향 실시간 실습이 있

는 연수와 소그룹의 원격 연수를 원하 다. 이

런 수요를 충족하기 해 지식샘터가 개설되었

다. 지식샘터는 원격 수업의 어려움을 겪는 선

생님들을 지원하기 해 개발된 연수 로그램 

랫폼인데, 원격 수업에 필요한 교수-학습 방

법과 자원을 제공하며, 방향 온라인 형태로 

운 된다. 지식샘터는 2020년 8월 오 하 으

며, 2023년 10월 말을 기 으로 5,752건의 강의

가 완료되었으며, 363건의 강의가 수강자를 신

청받고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이용된다.

지식샘터는 온라인 랫폼, 교과 콘텐츠 활용, 

작도구, 화상 도구, AI(SW) 교육, 교육 작

권 등 에듀테크 활용 역  핵심 인 6개 

역의 강좌를 개설하고 운 하는데, 모든 강좌

는 직무연수 형태로 운 된다. 지식샘터에서는 

일선 교사 구나 강사가 될 수 있고, 연수를 

생성하고 운 할 수 있다. 강좌 운 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강의자료 탑재, 화상강의 세

과 만족도 등록 검 등 강좌 운 을 사  비 

→ ② 강의 당일 신청 인원이 5명 이상이면 강

의 시작 가능, 인원이 미달한 경우는 강좌 폐강 

→ ③ 강의 알림 문자 → ④ 화상회의 시스템

(구루미 는 Zoom)을 통해 강의 진행 → ⑤ 

강좌 마무리(이수증 발 과 강의 수당 지  등)

순으로 진행된다. 학습을 원하는 교사는 주제를 

골라 강좌를 수강하고 일정한 기 을 통과하면 

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 

지식샘터 홈페이지는 강좌의 신청, 운 , 평

가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시스템이다. 

강의가 생성되고 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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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진행하는 지식샘이 원하는 경우 KERIS

에 요청하면 강좌 종료 후에도 강의실을 계속 

열어둘 수 있으며, 강좌는 지식샘터에 카테고

리별로 장된다. 환류를 해 지식샘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수강자 수와 이수자 수

(출석부 캡처 화면 포함), 연수 진행 결과( 로

그램  연수 방법, 연수 사진 등)와 연수 만족

도 조사 결과(인상 인 수강 후기 포함) 등 연

수 운  주요 결과를 기술한다. 추가로 지식샘

터 지원단을 통해 강좌의 품질 리 체제를 마

련하기도 한다. 

3.3.2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장주도학습 학습

모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에 근거하여 설립된,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역

량 개발과 문성 향상을 해 설립된 정부 출연 

기 으로 연간 약 300만 명의 보건복지 련 인

력을 교육한다(한국보건복지인재원, 2023). 한

국보건복지인재원은 자율 으로 학습 네트워크

를 형성하여 복지 장에서 마주하는 여러 이슈

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2023년은 지역복지(사회복지분야 공무원  

련 기  종사자 10개 모임), 통합사례 리(희

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리사 10개 모임), 장

애인(장애인복지 장에 종사하는 민  종사자 

5개 모임), 노인(노인복지 장 민  종사자 5

개 모임), 아동(아동복지 장에 종사하는 민

 종사자 5개 모임) 총 5개 분야의 학습모임을 

지원하 다. 

학습모임은 분야별 장종사자 10명~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지역

사회 내 학습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를 지원하

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학습모임을 운 한다. 정해진 학습 방법은 

없으며, 강의, 토론, 실습, 견학 등 모임에서 학

습 방법을 결정하여 진행한다. 신규 학습모임 

표자(수퍼바이 )를 상으로 학습모임 운

에 한 가이드를 안내하고 최종 워크 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3.4 국외 사서 문가학습공동체

3.4.1 ALA(미국도서 회)의 사서학습공

동체 CORE

ALA는 2020년 9월 1일부터 Core: Leadership, 

Infrastructure, Futures(이하 Core)라는 조직

을 신설하 는데, Core는 리더십  리, 수집 

 기술 서비스, 기술의 심 역할에서 사서  

정보 제공자의 직업을 발 시키는 국 회이

다(ALA, 2023). Cores는 온라인 웨비나, 코스, 

이메일 토론(e-forum), 면 포럼  기타 이

벤트를 개최하여 회원들이 지속해서 교육받고, 

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 인 사용을 

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발견할 수 있도

록 돕는 기 으로 이해할 수 있다. 

Core 구성원은 모든 도서 에서 심 인 역

할을 하며 유지 리와 신, 로세스와 진행, 

업과 선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직업

의 미래를 성장시키는 사람들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근성과 공정성(Access and Equity), 

평가(Assessment), 경 과 운 (Buildings and 

Operations), 리더십과 리(Leadership and 

Management), 메타데이터와 장서 개발(Metadata 

and Collections), 기술(Technology) 등 크게 6

가지 내용을 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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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는 사서 학습공동체의 층 를 다각화하

여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코스

(Course)는 사서 교육을 한 6주 과정의 로

그램이다. 주제별로 1년간 세션 일정이 지정

되어 있어 수강을 원하는 사서들이 자유롭게 

신청하여 수강하게 된다. 한 세션당 25명의 제

한이 있는데, 몇 주 에 등록 마감이 될 정도

로 인기가 많다. 학생들은 6주 기간 동안 코스 

사이트에 연 무휴로 액세스할 수 있으며 과

제  퀴즈 마감일을 제외하고 자신의 진도에 

맞춰 코스를 완료할 수 있다. 참가비는 Core회

원인 경우 $196.7, ALA 회원은 $224.10, 비

회원은 $249.0으로 책정되었다. 둘째, 교실

(Classroom)은 매주 라이  가상 그룹 토론으

로 구성된 3주가량 지속된다. 사서 수강생들은 

수업 동안 연 무휴 24시간 수업 사이트에 액

세스할 수 있으며 과제 마감일을 제외하고 자

신의 진도에 맞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셋째, 

e-포럼(e-Forum)은 Groups.io라는 랫폼으

로 호스 되며, 사서와 도서  직원이 토론 목

록을 통해 이메일 주소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다른 참가자와 소통한다. 주제는 도서

과 사서에 한 모든 것들로 인사/채용, 문해

력 모델, 장서개발과 도구, 참고 서비스, 자자

원의 리 등 무궁무진하다. 마지막으로 자유로

운 교육공동체가 존재하는데, ① 그룹(Group)

은 일반 사서가 동료를 만나고, 주제별 토론에 

참여하고, 경력을 개발하고, 직업에 환원하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모임이다. ② 섹션

(Section)은 자원활동으로 운 되며, 각 분야

의 문 인 시각과 토론을 제공한다. 섹션에

서는 문 인 교육과 문제에 한 다양한 활

동을 개한다. ③ 그룹과 섹션을 표하는 

원회 역시 사서들이 활발하게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한다. 

3.4.2 LIBER(유럽연구도서 회)의 리더 양

성 로그램 - ‘차세  지도자(Emerging 

Leaders)’ 로그램

LIBER(Ligue des Bibliothèques Européennes 

de Recherche - Association of European 

Research Libraries)는 유럽 연구 도서 의 주

요 네트워크로, 1971년에 설립되었으며 약 40개

국에 있는 450개의 국립, 학  연구기  도서

이 참여하고 있다(LIBER, 2023). 유럽연구

도서 회는 10개의 실무그룹을 운  인데 

‘리더십 로그램 워킹 그룹’에서 제공하는 ‘차

세  지도자(Emerging Leaders)’ 로그램이 

학습공동체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다. 이 로그

램은 사서에게 일방 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인 멘토와 멘티 소그룹으로 연결

하여 장기간 력 계를 구축한다. 

차세  지도자(Emerging Leaders) 로그

램은 지속해서 변화에 보조를 맞추는 기술을 갖

춘 인력을 구축하는, 차세  지도자를 키우기 

한 로그램이다. LIBER 회원 연구 도서

의 간 리직에서 최소 3년의 경력을 가진 지

원자가 도서  의사결정권자가 되기 한, 유럽 

연구 도서 의 차세  선임 리더를 한 높은 

수 의 3단계 세미나 교육과정이다. LIBER 학

술회의에서 진행되는 1차 세미나에서는 지원자

가 자신의 스타일을 악하기 한 과정이 포

함된다. 이후 20명 이상의 장 이 멘티를 

해 본인의 업무를 1주일간 공개하고 개별학습

을 진행한다. 도서 의 의사결정권자가 되면 

장에서 측하지 못하는 상황들과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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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로그램은 

이를 직  경험할 수 있는 장치를 배치하여 

비 지도자가 다양한 상황을 목격할 기회를 부

여하는 것이다. 일주일간의 경험 이후 로그

램 참여자는 1년간 업무 련 토론을 진행하여 

소그룹 안에서 다양한 상황과 도서  안을 

하게 된다. 차년도 학술회의에서는 리더십에 

한 워크샵을 개최하여 로그램을 종료한다. 

3.5 사례 종합 분석

분석된 7개 사례에서는 2장의 <표 3>에서 분

석된 문가학습공동체의 운  조건이 분명히 

드러났다. 7개 모든 사례에서 비 의 공유, 구

성원의 다양성, 정서  유 감이 표출되었는데, 

특별히 강조된 사례를 <표 6>으로 정리하 다. 

문가학습공동체의 운  조건에서 비 의 

공유는 부분의 사례에서 드러났으나, 특히 안

산의 사서교사들, 구산동도서 마을 사서, 서동

도 의 사서들처럼 자발 인 필요를 공유하는 

경우가 에 띄었다. 더불어 학습공동체는 구성

원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해마다 다채로운 주제

나 구성원으로 운 되는 사례가 많았다. 정서  

유 감은 학습공동체의 명맥을 유지하는 힘이

었는데, 실제로 서동도 은 스포츠 회 등 유

감을 높이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장의 내

구분 사례 특징

문가

학습공동체의 

운  조건

비 의 

공유

안산 사서․사서교사 문  학

습공동체

사서교사와 사서의 자발 인 참여로 지속 인 연구 활동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여 모임 활성화

구산동도서 마을 월례회의 사서들의 연구모임이 확 되어 월례회의로 정례화

서울동북부사립 학교도서

의회 세미나

장의 필요성에 의한 사서들의 모임으로 지역 심 공동체로 

성장

구성원의 

다양성

안산 사서․사서교사 문  학

습공동체

해마다 심 주제에 따라 공동체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져 사서

와 사서교사의 다양성이 담보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장주도

학습 학습모임
지역 내 다양한 직군의 담당자가 공동체 생성

ALA(미국도서 회)의 사서

학습공동체 CORE

지역, 직 , 수 과 상 없이 다양한 사서가 모여 공동체를 

유지

LIBER(유럽연구도서 회)

의 리더 양성 로그램-차세  

지도자 로그램

매해 새로운 멘토와 멘티를 모집하여 다양한 구성원의 노하우

가 수될 수 있도록 운

정서  

유 감

서울동북부사립 학교도서

의회 세미나

의회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30년간 운 되면서 사서들의 

유 감이 확 됨 

LIBER(유럽연구도서 회)

의 리더 양성 로그램-차세  

지도자 로그램

차세  리더를 양성한다는 사명감으로 멘토와 멘티가 1년간 

력

차별화 특징
랫폼 

운

지식샘터 - 교사의 온라인 학습

공동체

교사들의 온라인 학습공동체로 하나의 랫폼에서 강좌 생성, 

신청, 운 , 평가가 이루어짐

ALA(미국도서 회)의 사서

학습공동체 CORE
다층  로그램을 하나의 랫폼에서 제공

<표 6> 문가학습공동체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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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차별화된 특징은 온라인 랫폼으로 운

되는 형식이었다. 코로나19 이후 국 단 의 

학습공동체는 랫폼으로 공동체 활동을 옮겨 

진행하는 사례가 생겨, 사서를 한 공동체에서

도 새로운 방식의 도입이 요구된다. 

 4. 사서를 한 문가학습공동체 
도입 방향

4.1 명칭과 개념 정의

문가학습공동체와 련된 문헌  국내외 

사례 분석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문가학습공동

체는 교육 분야에서 이론이 정립되고 운  사례

가 다수 존재한다. 일부의 연구  사례에서 교

사를 한 문가학습공동체를 ‘교사학습공동

체’로 명명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착

안하여 사서를 한 문가학습공동체는 (가

칭)사서학습공동체(LLC: Librarian Learning 

Community)로 제안한다. 

문가학습공동체의 정리된 핵심 개념과 이

를 국립 앙도서 과 같은 문훈련기 의 공

식화된 사서의 교육훈련에 도입하기 해 사서

학습공동체를 ‘도서  서비스 개선, 사서의 

문성 신장 등과 같은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공

유하고, 국가 수 의 지속 인 지원과 력을 

통하여 구성원 간의 학습을 보장하고 공공의 

결과 도출과 실천을 제로 상호 력과 지속

인 환류를 통한 집단 학습을 지향하는 사서를 

한 문가학습공동체’로 정의하 다.

앞선 문헌 분석 결과, 문가학습공동체의 

형성은 공동체의 형성 기반 조성 단계, 공동체

의 조직 단계, 공동체의 성장 단계, 공동체의 안

정  유지 단계, 공동체의 환( 는 해체) 단

계의 기본 5단계로 정리된 바 있다. 본 연구는 

학습공동체 본연의 가치와 잠재성을 발견하고 

이를 국가  수 에서 본격화하여 도입하기 

한 형성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조직과 이후 단계들에 한 시사 들

은 사례 분석을 통해 주요하게 도출되었다.

4.2 사서학습공동체 구성  운

4.2.1 구성의 자발성과 다층 성

학습공동체는 학습의 필요․가치를 공유하

는 구성원이 실질  형태의 공동체를 구성하

기 해 비 ․규범․운  규정 등을 논의하

고 기본 체계를 만들며, 구성원 간의 정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다. 이를 

해 사서학습공동체를 구성하는 경우, 자발

인 구성을 통해 내  동기를 강화하는 것이 

요하다. 학습공동체 운  시 사서가 자율

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운 하며 리더십을 성

장시키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지리 인 치

보다는 사서들의 심 분야나 안에 따라 공

동체를 구성하여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구성

원 간의 정서  신뢰와 친 도는 활발한 토론

과 활동에 향을 주기 때문에 안산의 사례처

럼 구성원 간 내  친 감이 형성될 기회를 제

공한다. 한 운 하는 조직이나 기 에서는 

다층 의 공동체를 제공하여 진입장벽을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 ALA의 사례에서처럼 다

층 로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사서들이 다양

한 방식으로 학습공동체에 진입할 방안을 마

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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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운  형식의 다양성

이 게 형성된 학습공동체는 시의성을 충분

히 다룰 수 있도록 성장하는 학습공동체를 만

들고, 주제나 형식면에서 다양성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구산동도서 마을의 사례처럼 학습

공동체를 운 하는 방식이나 시스템이 환경과 

상황에 맞게 변형될 필요가 있다. 한 학습공

동체는 토론이나 토의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Core처럼 Courses, Classroom, e-포럼, 무료 녹

음의 형태를, LIBER의 차세  리더 로그램

처럼 개인지도나 액션러닝(1년간 온라인 토론

을 통해 멘토-멘티 컨설 ) 등 다양한 유형으

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식샘터의 사례처럼 

교사가 주체가 되어 공동체를 만들고 자원을 

생성하며 자신의 학습을 도모하는 유형도 존재

한다. 

4.2.3 학습 내용의 장성

사서학습공동체의 연구 주제는 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학습은 사서 개인의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도서

 서비스 강화에도 직결되는 요소이다. 한국

보건복지인재원의 장주도학습 학습모임처

럼 사서학습공동체도 같은 지역의 안을 해

결할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 능력의 향상과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CORE의 e-포럼처

럼 장 심의 주제를 선정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식샘터나 

CORE처럼 공동체 참여 근 을 단일화하여 

운  내용이 한곳에 모일 수 있도록 장치를 마

련하고, 사서의 참여 편의성을 극 화할 필요

가 있다. 

 

4.3 사서학습공동체 지원 체계

4.3.1 로그램 운 의 지속성

사서학습공동체를 운 ․지원하는 기 은 공

동체와의 을 확 하여 일회성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의 계맺기를 지속할 필

요가 있다. 학습공동체 참여자의 다양성과 학습

의 신성을 해 동일 구성원의 유사 주제 사

서학습공동체는 지양해야 하지만 사서 문직 

반에 학습공동체 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

양한 사서학습공동체 구성과 운 의 활성화를 

장기 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4.3.2 소속기 의 지지와 조

학습공동체가 지속 이고 극 인 학습을 

해서는 운 기 의 지원뿐만 아니라 사서 소

속기 의 지지와 조는 매우 요하다. 소속

기 은 교육 인정이나 체휴무제를 제공하여 

사서들의 교육을 확 할 수 있도록 하며, 기

장과 동료는 사서의 성장을 해 공동체 활동

을 지지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례 

LIBER의 차세  리더 로그램에서는 장이 

멘티에게 시간을 쏟을 수 있고, 한 멘티가 자

을 떠나 1주일간 훈련받을 수 있는 모기 의 

조와 지지가 동반된다. 즉 사서학습공동체 

로그램을 운 하는 기 에서는 사서가 일터

에서 일상 이면서 지속 인 학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소속기 의 조를 보장할 수 있는 제

도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3.3 교육  연수 로그램

사례에서 사서교사 학습공동체를 운 하는 교

육지원청은 학습공동체의 주제 련 연수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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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고 있었다. 사서학습공동체와 같이 문 

역의 학습공동체의 경우, 학습 내용  고도로 

문화된 주제나 학습공동체 구성원만으로 학

습이 부족한 경우에는 문가 멘토링이 필요하

며 이를 운 기 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습공

동체에 참가하는 체 구성원을 상으로 주제 

련 연수도 필요하지만, 한국보 복지인재원

과 같이 학습공동체의 표자(수퍼바이 )와 

같이 일부 구성원을 상으로 하는 워크 을 운

하는 것도 학습공동체의 이해와 원활한 운

을 해 필요하다.

4.3.4 랫폼 구축  운

사서학습공동체 운 의 수월성과 활성화를 

해 랫폼 구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

식샘터와 같이 개인 스스로가 학습공동체를 유

연하게 구성하여 운 하는 것을 지원하기 해

서는 해당 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사서학습

공동체를 한 랫폼을 구축하면 지식샘터와 

같은 학습공동체 운 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화

된 학습공동체 유형을 구성하고 운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랫폼의 기본 인 기능에는 

사서학습공동체 구성, 운 , 성과물의 축  등

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4.3.5 활성화를 한 성과 확산과 환류

사서학습공동체의 지속 인 성장과 활성화

를 해서는 도입 시기부터 학습공동체 운 에 

한 성과 확산과 운  개선을 한 환류가 필

요하다. 사서교사학습공동체를 지원하는 교육

지원청은 학습공동체 운  마감 에 담당자와

의 간담회를 통해 공동체의 이슈나 운 상 논

의해야 하는 내용을 상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 

학습모임의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방안을 모

색하고 최종 워크 에서 학습모임 운 에 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수렴 방법은 면담이나 

토론,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수렴

된 의견은 다음 회기의 사서학습공동체 운  

시 반 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문가학습공동체와 같이 일상에

서 주도 으로 학습이 가능한 일터학습조직을 

사서의 교육훈련 로그램으로 도입 가능한지, 

어떻게 도입하여 운 할지,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그 해답을 련된 문헌과 

국내외 운  사례 분석에서 찾고자 한 것이다. 

구체 으로 문헌 분석을 통해 사서를 한 

문가학습공동체의 핵심 개념과 특징, 형성 단

계를 악하 고,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학

습공동체의 구성  운  형식과 방법, 지원 체

계에 한 시사 을 도출하 다.

먼  사서를 한 문가학습공동체를 ‘(가

칭)사서학습공동체’로 명명하고 공동의 가치와 

목표 공유, 구성원 간의 학습보장, 공공의 결과 

도출과 실천, 상호 력과 지속 인 환류 등의 

핵심 개념을 포함하여 집단 학습을 지향하는 사

서를 한 문가학습공동체로 정의하 다.

7개의 사서  타 분야 문가학습공동체 국

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사서학습공동체 구성  

운  시에는 구성의 자발성과 다층 성, 학습공

동체 운  형식의 다양성, 학습 내용의 장성 

확보가 무엇보다 요하다는 것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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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서학습공동체의 원활한 운 과 활성화를 

해서는 운 기 의 로그램 운 의 지속성, 

소속기 의 지지와 조, 교육  연수 로그

램, 랫폼 구축  운 , 활성화를 한 성과 확

산과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요하다.

사서학습공동체를 사서 교육훈련 로그램

으로 공식화하여 도입하기 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함께 도서 과 사서의 특징 인 여건을 

면 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운  기간, 규모, 

횟수 등 운  방식을 포함한 세부 인 지원 체

계에 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물론 

로그램 시행 에는 연수 시간 인정 등의 제도 

마련, 활동비 지원을 한 산 마련 등의 운

기 의 실질 인 비도 필요할 것이다. 사서 

계속교육 로그램으로 지속 이고 성공 인 

사서학습공동체 운 을 한 동력을 마련하기 

해서는 이러한 교육 방식의 구체 인 효과성

에 한 검증도 필요할 것이다. 연구는 추가

인 과제를 많이 남겨둔 채 마무리되었지만, 교

육 분야를 제외한 문가 집단의 계속교육 로

그램으로 학습공동체를 제도화하여 도입하고자 

시도한 것에 깊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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