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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서 에서 이루어지는 테마 컬 션의 개념을 정립하고, 테마 컬 션 운 의 실제를 밝  향후 테마 컬 션 

구축과 운 을 한 방법론 설정  향후 발 을 한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 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하여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 공공도서  네 곳의 장  테마 컬 션 담당 사서 총 12명을 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 다. 

분석의 결과, 테마 컬 션은 자 의 장서와 이용자  커뮤니티에 해 충실하게 이해하고, 자 의 서비스 목표와 지향을 

공유한 상태에서 제 로 구축되고 기능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한 테마 컬 션 구축 업무는 사서 개인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면이 있으며, 기존의 도서  업무 경계를 넘나드는 상호 연계된 성격을 지녔음을 악하 다. 마지막으로 

테마 컬 션 구축  운 을 해서 참조할 수 있는 행 테마 컬 션의 종합 인 모형을 제시하고 이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논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heme collection in the library, to clarify 

the reality of the theme collection operation. This study was to set up methodology for constructing and 

operating the theme collection in the future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future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a total of 12 directors and librarians from four 

public librar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theme collection can be built and function 

properly with a solid understanding of its collection, users and community, and sharing its services goals 

and orientation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task of constructing a theme collection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the identity of the librarian, and it is interrelated with the various library works. 

Finally, a comprehensive model of current theme collections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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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

근래 들어 큐 이션이라는 개념이 여러 분야

에서 리 사용되면서, 도서 계에서도 북큐

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컬 션을 구축하는 사례

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도서 이 특정 테마를 

심으로 도서  자원을 별개의 모음으로 구성

하는 것으로, 도서  내 특정한 치에 별치나 

시의 형태로 운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

한 서비스는 도서 에 따라 컬 션, 테마 도서, 

시 도서, 추천 도서, 북큐 이션 등 다양한 명

칭으로 불리고 있다. 

테마 컬 션을 구축하지 않던 도서 에서 이

러한 서비스의 도입을 고려하기도 하고, 독서

련 업체에서는 북큐 이션 문가를 양성하

는 교육 로그램을 운 하기도 한다. 한 도

서 이 일반 시민을 상으로 북큐 이션 문

가를 양성하는 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북큐 이션 는 테마 컬 션이 아직까

지 문 역이나 업무로 이론과 기반을 갖추

고 있지는 않으나, 테마 컬 션 서비스는 이미 

주변에서 드물지 않게 할 수 있게 되었다.1)

재, 도서  테마 컬 션의 등장 배경이나 

운  방식에 해서는 상세하게 알려지거나 종

합 으로 분석된 바는 없다. 다만, 도서 이 처

한 시 , 사회  환경, 즉 변화하는 이용자 요

구, 빠르고 다채롭게 진화하는 도서  외부의 

정보 서비스에 응하기 한 방안의 하나로 등

장하 다고 짐작할 수 있다. 한 공공도서  

테마 컬 션 서비스의 체 인 황을 악하

기는 어렵다. 그러나 강남구립도서 들의 공동 

수서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북큐 이션 구축 사

례, 주시 공공도서 들의 컬 션 구축 내용이 

통합 소식지에 정기 으로 수록되는 사례, 그리

고 느티나무도서 이 지난 3년간 컬 션 워크

을 개최해온 것 등을 고려할 때, 테마 컬 션

을 구축하고자 하는 심과 실제 운  사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단된다. 

이 게 테마 컬 션이 도서 의 서비스로 정

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 의 북큐

이션  사서의 북큐 이터로서의 업무와 역

할이 무엇인지, 도서 은 이러한 서비스를 어

떤 에서 다루고 발 시켜야 할지에 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 개별 도서 은 

구축된 테마 컬 션을 제공할 뿐, 구축의 배경

이나 동기, 운  방법, 효과 등이 외부로 드러나

지 않는다. 때문에 컬 션을 운 하는 도서

은 그 성과를 악하기 어렵고, 운  방식을 체

계화하거나 선진 사례를 참조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시 에서 도서  반에 걸쳐 테마 

컬 션이 성공 으로 구축되고 활용되기 해

서는 도서 의 경험과 성과가 개별 기 의 차

원에 머무는 한계를 벗어나 테마 컬 션에 

한 정확한 개념 정립, 테마 컬 션 운 의 명확

한 목표와 방향성 설정, 방법론에 한 깊이 있

는 논의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 에서 이루어지는 북큐

이션을 통한 테마 컬 션의 개념을 정립하고, 

테마 컬 션 운 의 실제를 밝  향후 테마 컬

 1) 본 연구에서 ‘테마 컬 션’은 ‘북큐 이션’ 활동의 결과로 구축되는 것으로 개념 계를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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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서비스 개선과 발 을 한 시사 을 제

공하고자 하는 목 으로 수행되었다. 더불어 

도서 의 많은 노력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테마 컬 션 서비스

의 개발과정을 가시화 하고 테마 컬 션이 갖

는 정보서비스, 장서 리, 조직경 , 정보조직 

등 다른 도서  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밝힘으로

써 테마 컬 션의 역할과 상을 제고하고 향

후 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  

테마 컬 션은 운 되고 있는 양상과 이를 

해석하고 의도하는 방법이 도서 마다 제각기 

다르며, 도서 이 통 으로 수행해 온 업무

에 비해 연 이 짧고, 상 으로 덜 보편화된 

업무 는 서비스 역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테마 컬 션의 구축과 운  황

을 통계 인 양  분석을 통해서 밝히기 보다

는 각 도서 에서 테마 컬 션을 기획하고 운

하고 있는 장  담당자를 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질  자료를 수집하여 테마 컬

션 운 에 한 황을 악하고 이를 체계화 

하 다. 

구체 인 연구의 방법과 범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컬 션을 구축하고 있는 서울  경기

지역 공공도서  4개 을 선정하여 각 도서

의 장  컬 션 구축에 주도 인 역할을 수

행하고 있는 사서를 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

하 다. 본 연구에서 조사 상으로 한 4개의 

공공도서 은 선정 시 인 2018년 을 기

으로 했을 때 컬 션 구축이 최소 2년 이상 지

속되어 온 곳으로, 컬 션 구축의 반 인 측

면을 악하고 분석하기에 하다고 단하

다. 

둘째, 수집된 면담 내용은 녹취  사하

으며 개방코딩을 통해 면담 내용을 개념화하고 

범주화했다. 면담 내용의 개념화는 연구자가 

사한 체 문서를 정독하고 문장이나 문단 

단 로 분석하여 코딩하 다. 코딩된 문서는 

연구자들이 2회에 걸쳐 상호 검토함으로써 코

딩에 의한 개념화에 일 성을 기했다. 

셋째, 이와 같은 작업을 토 로 테마 컬 션

의 개념 정의, 구축 배경  목 , 구축, 운 , 

효과와 련한 결과를 기술하 다. 이해의 편

의를 해 각 기술 내용, 특성, 데이터의 양에 

따라 연구자가 자유롭게 서술하거나 표나 그림

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기술하 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구축과 운  단계별 

요소를 심으로 테마 컬 션 운  과정과 도

서  서비스를 모형화 하여 최근 도서 의 

요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는 테마 컬 션의 

형성 과정을 제시하 다. 더불어, 공공도서 의 

테마 컬 션이 갖는 정보서비스, 장서 리, 조

직경 , 정보조직 등 다른 도서  서비스와의 

연계성을 악하고자 하 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반복 인 사용

으로 인한 복잡성을 이기 하여 특별히 구

분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컬 션’이라는 

용어를 ‘테마 컬 션’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

하 다. 

1.3 선행연구

도서 의 테마 컬 션에 한 연구는 아직까

지 제한 인 주제 범  내에서 이루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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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와 련하여 선행 연구를 테마 컬 션

의 정의와 유형, 기존 도서  서비스와의 련

성, 디스 이의 개선, 컬 션 서비스 효과에 

한 연구 등의 내용으로 나 어 분석하 다. 

먼 , 김 석, 박연식, 이용주(2018)는 북큐

이션을 정의하고, 이를 도서의 선정, 배가, 디

스 이, 련 로그램으로 연계 확장 등 일

련의 과정에서 어느 단계까지 큐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다. 

백지원(2018)은 테마 컬 션을 큐 이션 작

업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자료의 개발과 효과

인 제공을 목한 서비스로 정의하 다. 특

히 테마 컬 션이 가진 분류로서의 성격과 효

과를 탐구하고, 테마 컬 션의 기능과 특성을 

이용자 심 인 분류의 측면에서 분석하

다. Ranasinghe와 Chung(2019)은 도서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큐 이션 서비스와 

도서  참고서비스의 계에 주목하 다. 이 

연구에서는 큐 이션이 디지털 시 의 정보 환

경 변화와 이용자 기  변화에 응하기 해 

도서  참고서비스가 진화한 것이라고 분석하

다. 

디스 이의 에 을 맞춘 연구로 Baker 

(1986)는 2개의 작은 공공도서  환경에서 장서 

디스 이에 따른 도서 활용 증가에 하여 실

험  연구를 수행하 다. Camacho, Spackman 

and Cluff(2014)는 Brigham Young University 

경  도서 에서 장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표

지를 면에 노출시키는 디스 이 방식을 도

입함으로써 장서의 연간 이용률이 58% 증가하

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디스

이 방식을 통해 도서의 장서순환 효과와 장서 

이용증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안정희

(2015)는 도서  디스 이를 친 한 커뮤니

이션, 시각  이미지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

도록 하는 것, 공간에 한 다양한 배려를 하는 

것, 사고의 환을 불러일으키는 것, 상상의 세

계로 이끄는 것 등 7가지로 그 기능을 구분하고 

다양한 컬 션 구축의 사례를 소개하 다. 

테마 컬 션을 서비스의 에 집 하여 그 

활용과 효과에 해 연구를 수행한 박양하(2016)

는 학교도서 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의 하나로 북큐 이션을 제안하고 기존 학교도

서  시스템에서의 도서 추천 서비스를 분석하

고 큐 이션의 기 이 되는 추천 기  12개를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도출된 기 에 

한 이용자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북 큐 이션 서

비스로 용하기에 합한 기 을 분석했다. 

이은정과 김기 (2017)은 학교도서 에서 이

벤트 체험과 컬 션 체험을 융합한 로그램을 

‘이벤트컬 션 로그램’이라 칭하고, 이의 효과

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 다. 이 연구에서는 이벤

트컬 션이 새로운 지식 발견의 기회를 제공하

고 지식의 구조화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고, 자기 

주도  독서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정유라와 

이지연(2017)은 테마 컬 션을 ‘테마 시 서비

스’로 명명하고, 테마 시 서비스가 이용자 인식

과 이용행태에 어떤 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 

그 정 인 효과를 측정해내었다. 

이상과 같이 테마 컬 션에 한 연구는 그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는 연구, 장서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디스 이에 한 연구, 그리고 이용

자 서비스의 효과 측면에서 수행된 개념 이거

나 실험 인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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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장의 에서 컬 션의 구축과 운  

황을 분석하고 향후 발 을 한 실질 인 시

사 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테마 컬 션의 구축과 운 에 한 

실제 인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테마 컬

션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도서 의 핵심 서비

스로 정착하고 발 할 수 있는 기 를 제공하고

자 하는데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2. 연구 설계 

2.1 사  조사 

본 연구는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기보다 재 

도서 의 테마 컬 션 운  황을 더욱 명확히 

분석하고 규명하는데 목 이 있다. 이에 개별 

심층면담에 앞서, 사  장 조사  테마 컬

션 구축의 반에 해 논의하는 사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2018년 1~3월 사이에 테마 컬 션

을 구축 인 도서 을 개별 방문하여 컬 션이 

운 되는 실제 장을 살펴보고 담당 사서와의 

화를 통해 운  방식에 해 의견을 나 고 

질문을 도출하 다. 

사  장 조사를 바탕으로 테마 컬 션 구축

의 경험이 있는 도서 장 4인이 참여한 사  집

단 인터뷰를 통해 보다 구체 인 질문을 도출하

다. 사  인터뷰는 2018년 4월 28일에 약 1시

간 동안 실시되었다. 집단 인터뷰를 통해 각 도

서  사례의 기본 정보를 수집하고, 각 사례별

로 컬 션 구축의 경험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

으며 이러한 주요한 내용을 질문지로 정리하

다. 이 게 작성된 질문지는 2018년 6월 16일 

도서 장 2인과의 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보완

하 다.

 

2.2 조사 상  질문 구성

연구 상 도서 은 연구자가 사 에 개별 

방문하여 테마 컬 션이 운 되고 있는 것을 

조사한 사례들  서울  경기지역의 공공도

서  4개 이다. 기 의 운  형태는 사립 공공

도서 ,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 , 지자체 소속

의 지역 표 공공도서  등으로 다양했다. 

심층면담 참여자 선정을 해서는 각 도서

장으로부터 해당 도서 에서 컬 션 구축에 주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서들을 추천 받았

다. 이와 같이 표본의 기 을 사 에 정의한 설

계는 이론 개발의 한계는 있으나 집단 간의 특

성 악과 비교가 쉽고 기존의 황을 더 분석

하고 세분화하기에 하다(우베 릭 2009). 

추천받은 사서들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이에 응

한 각 기 별 사서 2인씩을 면담 상으로 하여 

장 4인, 도서 별 사서 2인씩 총 12명을 면담 

하 다. 

면담 참여자의 도서  경력은 면담 시 을 기

으로 2년 미만부터 25년까지로 다양했다. 면

담 참여자  2인은 남자이고 나머지는 여자

다. 테마 컬 션 구축과 련한 면담 상자의 

업무 여건은 테마 컬 션 구축  운  업무를 

으로 담당하는 사례, 다른 업무와 컬 션 

구축 업무를 병행하는 사례, 다른 업무를 담당

하지만 기  특성상 모든 직원이 컬 션 구축에 

참여하게 되는 사례 등 다양했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장  사서의 일반  특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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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회차

도서

(운 주체  특성) 
인터뷰 상자 성별

도서  경력

(2018년 7월 기 )
주요 담당 업무

1차 면담
A

(사립)

장 A 여 18년 11개월 도서  업무 총

사서 A1 남 2년 10개월
마을, 지역사회, 외부 단체와의 연계, 력 

등 아웃리치 총

사서 A2 여 1년 9개월 정보서비스 등 이용자 면서비스 반

2차 면담
B

(지자체)

장 B 여 23년 도서  업무 총

사서 B1 여 8년 테마 컬 션 업무 주도, 자료실 운

사서 B2 여 6년 테마 컬 션 업무, 자료실 운

3차 면담
C

(지자체, 표도서 )

장 C 여 24년 도서  업무 총

사서 C1 여 7년 종합자료실 운

사서 C2 여 7년 커뮤니티 자료실 운   야간행사

4차 면담
D

(지자체)

장 D 남 25년 도서  업무 총

사서 D1 여 10년 수서, 행정업무 총

사서 D2 여 2년 9개월 테마 컬 션 업무

<표 1> 심층면담 상자 특성 

심층면담에서는 반구조화된 면담방식을 이용

하여 크게 5가지 역으로 구성된 질문 항목을 

제시하 고, 이외에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유롭

게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을 취했다. 면담 조사 

질문은 테마 컬 션과 련하여 구축 배경, 구축 

방법, 운  지원, 주제, 효과  기타에 한 20

개 내외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일부는 

장 는 사서에게만 해당되는 문항이었다. 세

부 인 면담 조사 질문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조사의 진행 과정에서 세부 질문

을 첨가하며 자유롭게 진행하 다. 다섯 개의 

역과 주요 면담 질문은 <표 2>와 같다. 

면담 조사는 2018년 6월 8일~2018년 7월 19

일 사이에 기 별로 진행하 다. 인터뷰는 면

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시간은 1시간 

30분~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내용

을 연구 참여자의 동의 아래 녹취하 으며 면

 도  특징 인 부분과 표 들을 기록하기 

하여 면담 노트를 작성하 다. 인터뷰는 1차

로 장과 사서가 집단으로 진행하 고, 2차로

는 보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 기회 마련을 하

여 장의 배석 없이 사서들만을 상으로 개

질문 역 면담 질문 

구축 배경 ∙컬 션 구축 시기, 계기, 목  등 

구축 방법 ∙컬 션 유형, 규모, 주기, 이름 짓기, 이용 등 

운 ∙컬 션 운 을 한 지원, 어려움, 개선 , 발  방향 등

주제 ∙컬 션의 주제 선택 과정과 분포 

효과 ∙컬 션 기  효과(이용자, 사서, 도서  측면)  확산

기타 ∙컬 션의 업무 성격  기존 도서  업무와의 연계성 

<표 2> 테마 컬 션에 한 심층면담 질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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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면담이 진행되었다. 이후 추가 답변이나 상

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 인터뷰로 보

완하 다. 

2.3 분석 방법 

녹취된 면담 내용을 도서 별로 사하 다. 

사한 자료는 개방코딩을 통해 개념화 하 다. 

개방코딩은 질  연구에서 자료 분석의 첫 번

째 단계로 자료에서 요한 단어나 집합체를 

찾아내고 이들에게 한 명칭이나 제목 즉, 

개념어를 붙이는 작업이다(박휴용 2014). 이때, 

붙이는 개념어는 면담자들이 말한 단어로 표

하거나 연구자가 선택한 단어의 집합체로 표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면담 내용을 1차

으로 개념화 하고 이를 <표 2>에서 제시된 질문 

역  개념화된 내용을 기 로 하여 상  개

념으로 설정하 다. 이 게 추출된 유사한 상

 개념들을 묶어 8개의 범주로 정리하 고 각 

범주와 상  개념  이에 속하는 하  개념을 

4개의 도서 별로 구분하고 요약 하 다(<그

림 1> 참조).

개념 추출과 범주화 과정의 시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각 범주와 상   

하  개념으로 분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되

었다. 

<그림 1> 개방코딩 과정과 내용 

면담 내용 하  개념 상  개념 범주 

책이 없어서 아쉬운 세 는 아니니 훨씬 더 사람들에
게 말을 걸고 극성을 가지자( 라우징의 힘)라는 

생각을 해서...

책이 풍족한 세 . 그러나 책과 단 . 
책을 통한 소통의 방법 고민

컬 션 계기 컬 션 배경 

‘사상’이 아니라 문학 인 표 을 통해 타이틀을 잡는 
것이 필요하고 ...( 략)... 테크닉이 필요해요

보여지는 워딩 요, 컬 션 명명에 
기술, 센스, 균형이 요구됨

컬 션 
이름 짓기

컬 션 운  

장서 측면에서도 이용률이 높고 이용자들이 도서
과 사서를 인식하는 데에 인식측면이 좋아진다는 

것이 있죠

장서 이용량 증가, 사서에 한 인식 
향상 

컬 션 효과 컬 션 효과 

<표 3> 개념 추출  범주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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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3.1 개요

8개의 범주 기 으로 추출된 하  개념은 총 

365개로, A도서  86개, B도서  105개, C도서

 92개, D도서  82개 다(<그림 2> 참조). 각 

도서 에서 추출된 개념의 양을 범주별로 보면, 

테마 컬 션의 운 (24.9%)과 효과(26.3%)에 

한 내용이 다른 내용에 비해 월등히 많고, 다

음으로 확산(16.7%)과 련된 내용이 많이 언

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면담지를 토

로 면담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 별로 

나타난 범주별 개념의 양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도서 마다 테마 컬 션을 시작한 시기와 

동기, 환경 등이 다르고, 지역 표 도서 의 역

할을 수행해야 하는 C도서 이 ‘효과’에 해 

더 많이 언 한 것과 같이 도서 별 특성이 반

된 것으로 보인다. 

3.2 테마 컬 션의 개념 정의

선행연구를 통해 보면 테마 컬 션의 구축･

운 에 한 서비스를 부를 때 컬 션, 테마 컬

션, 테마 시, 북큐 이션, 추천도서 등 여러 

용어가 사용된다. 김 석, 박연식, 이용주(2018)

는 이들  북큐 이션이라는 용어에 해 “사

서가 도서 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도서 에서 

특정 이용자 집단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단되

는 주제에 해당되는 도서들을 선정하고, 그 도

서의 이용을 유도하기 하여 도서 의 특정 

치 혹은 장소에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방식으로 

흥미롭고 세련되게 시(display)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하 다. 

A도서 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제공

되는 장서를 체 장서와 별도로 ‘사(회를) 담

(는 컬 션)’ 즉, ‘사담 컬 션’이라는 이름으로 

구별하여 부르고 있다. ‘큐 이션’은 본래 단어

의 뜻을 살렸을 때 소장품을 ‘돌본다(care)’는 

의미가 강하고, ‘컬 션을 구성하는 행 ’라는 

<그림 2> 도서 별 추출된 하  개념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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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컬 트’라는 용어를 통해 그 극성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컬 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B도서 의 경우 ‘컬 션’이 일반 으로 도서

 ‘장서’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컬 션’보다는 ‘큐 이션’에 한 선호도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도서 은 도

서 의 기존 장서를 나타내는 ‘컬 션’과 의미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  컬 션’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면 이용자들에게 테마 컬 션

의 개념을 이해시키기가 좋았다는 경험을 이야

기하 다. D도서 은 ‘테마 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B도서 과 마찬가지로 ‘컬 션’

이라는 용어는 장서라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고, 

이 용어만으로는 의미가 소해져버리므로 사

용하지 않는다고 하 다. 

테마 컬 션의 개념  용어에 한 면담 

상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컬 션이 갖는 의미가 

기존의 장서를 넘어 다양한 목 성을 가지고 

구축되는 정보의 집합, 지식의 모음이라는 것

이었다. ‘큐 이션’이나 ‘ 시’와 같은 유사한 

용어  하나를 선택하거나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에 큰 거부감은 갖고 있지 않았으며, 도서

계 체의 논의를 거쳐 용어에 한 합의가 있

기를 바라는 의견이 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용어를 검토한 

결과, 테마를 심으로 장서의 일부가 모여 컬

션을 이룬다는 핵심 개념에 집 하여 ‘테마 

컬 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 고, 이는 근래 

많이 사용되는 ‘북큐 이션’과 근본 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단하 다.

3.3 테마 컬 션 구축 배경과 목

3.3.1 구축 배경 

테마 컬 션의 본격 인 시작 시기는 부분 

2010년  반인 것으로 악되었다. 그러나 각 

도서 에서 테마 컬 션 구축의 계기가 마련되

고 련 활동이 처음 이루어진 시 은 2000년부

터 2015년에 걸쳐 다양했다. 

A도서 의 테마 컬 션은 별치와 분류에 

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2000년 독서회를 

해 별치되어 있어 에 띄던 책들이 활동 이후 

원래의 분류에 따라 서가로 돌아가면서 드러나 

보이지 않게 되었고, 이에 다시 별치가 등장하

게 되었다. 한, 어린이 도서의 경우 기존의 십

진분류로 구분하는 것의 한계를 느끼고 분류 

방식을 변형하고 별치하게 되었다. 이 게 별

치가  더 늘어나는 것이 테마 컬 션의 형

태로 이어지게 되었다. 

어린이 문고시  십진분류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오히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많아 분류를 

변형하고 따로 배가를 했어요. 이 게 분류를 정

리하니까 별치를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 장 A) 

B도서 의 경우 어린이도서 의 이 과 두 번

의 리모델링에 따른 공간 재배치라는 도서 의 

물리  환경 변화가 테마 컬 션 서비스를 하게 

된 직 인 계기라고 하 다. C도서 은 책의 

가시성을 높이기 한 디스 이의 변화가 일차

인 이유 다. 특히, 그림책의 경우 책 표지가 갖

는 시각  효과가 이용자의 심을 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효과 으로 운 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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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앞면이 보이는 것에 한 매력이 있어요. 

서 이나 형문고 같은 곳을 가면 책들이 에 

확 들어오는 데에 비해서 우리는 책을 열심히 꽂지

만 책이 에 확 들어오기보다 서가가 먼  보여요. 

그래서 책들이 에 띄게 하는 데에 있어서 디스

이에 한 심이 생기게 되었죠. ( 장 C) 

도서 별로 테마 컬 션 구축의 구체 인 시

작 계기는 별치, 리모델링, 디스 이 강화와 

같이 차이가 있으나, 책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기존 분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동일한 사상이 바

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도서  장의 철학과 의지가 테마 컬

션 추진 반에 걸쳐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조사 상 도서 의 장들은 부분 

이  도서 에서 장이나 사서로 근무하면서 

KDC 분류와 서 식 분류, 디스 이, 장서의 

활용, 이용자와의 계 등 테마 컬 션 구축과 

운 의 필요성과 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하

여 오랫동안 고민해 왔고 이와 련된 여러 시

도를 꾸 히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3.3.2 구축 목  

테마 컬 션의 일차 인 목 은 이용자 요구 

악과 소통 증가 등을 통한 장서 이용  도서

 이용을 증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테마 컬

션의 목 을 서비스, 이용자, 사서, 도서 , 사

회 측면에서 추출한 하  개념으로 정리 하면 

<표 4>와 같다. 

A도서 의 경우 독서회의 도서를 제공함으

로써 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한 것이었고 

D도서 은 다양한 책을 많이 노출시킴으로써 

새로운 책을 발견하고 이용시키기 한 목 이

었다. B도서 과 C도서  한 많은 책의 노출, 

새로운 책의 발견과 출을 통한 이용자와의 

극  소통 도모, 그리고 책, 이용자와 사서와

의  마련 등 서비스 에서 테마 컬 션

의 목 을 주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테마 컬 션을 매개로 

이용자와 소통하고 요구를 악하고 이용자의 

사고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강미혜(1996)는 도서 의 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의식수 을 끌어 올리는 이용자 교육

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 다. 테마 컬

션을 구축하는 면담 상 사서들도 테마 컬

션을 통해 이용자의 생각 혹은 호기심을 자극

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 교육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테마 컬 션의 목   

역 하  개념 

서비스 
다양한 책을 소개, 도서  활성화, 많은 책의 노출, 새로운 정보 제공, 새로운 책을 드러내는 것, 새로운 

책의 발견, 책과 소통, 이용 활성화, 책과 이용자의 , 책과 친해지기

이용자 이용자 요구 악, 사서와 이용자와의 , 상호작용, 이용자와 소통, 이용자 생각, 이용자 호기심 자극 

사서 사서의 가치 증명, 사서의 성장 계기, 사서의 문성 향상, 사서의 정체성, 나의 자아 찾기 

도서  도서  서비스의 정체성, 도서 과 소통, 도서 의 성장 계기 

사회 사회와 소통, 사회  심 확장 

<표 4> 테마 컬 션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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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할 부분은 사서의 에서 나타났다. 

사서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사서의 역량과 정

체성을 명확히 하고, 더 나아가 사서와 도서

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테마 컬 션이라는 도서  

서비스의 가치가 이용자뿐만 아니라 제공 주체

인 사서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군가가 사서들은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을 때 

출 반납만하는 것이 아닌, 자료를 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한다는 것을 보여  수 있으면 좋겠어

요. (테마 컬 션을 통해) 사서, 직원들이 성장하

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의 

하나죠. 그리고 그 성장이 서비스에도 반 되기 

때문에 그게 곧 도서  체의 변화인 것이고요. 

( 장 B)

3.4 테마 컬 션의 구축 

3.4.1 테마의 정보원과 선정 

테마 컬 션 구축에 있어 가장 우선 으로 진

행되는 작업은 테마를 선정하는 것이다. 테마 

컬 션의 ‘테마’는 달하고자 하는 큰 메시지

로, 여러 주제나 이 결합되어 특정한 메시

지를 담는 개념이다(백지원 2018). 이러한 ‘테

마’를 선정하는 것은 형서 의 베스트셀러를 

살핀다든지, 추천도서 목록을 검토하는 것과 같

이 단순한 몇 가지 정보원을 참고하는 작업만으

로 이루어질 수 없다. 

테마는 사서가 하는 모든 상에서 나올 수 

있다. A도서 은 테마를 정하기 한 정보원을 

이용자와 매체로 구분하 다. 사서는 출, 참

고 질문, 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장

에서 면하는 이용자와 소통함으로써 테마의 

실마리를 얻는다. 출과 반납은 도서 에서 이

용자를 면할 수 있는 기본 인 서비스로 사서

는 데스크에서 이용자와의 소통을 통해 많은 요

구를 감지할 수 있다. 면담 사서들 모두는 이러

한 출 반납을 통한 이용자와의 소통을 요시 

여기고 있었다. 

로그램은 해당 시기의 이슈와 연 된 로

그램 혹은 독서회나 강좌와 같은 로그램으로, 

테마가 이와 연계되어 도출되기도 하 다. 도

서 이 치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  기

의 요청 등에 의해 테마가 선정되기도 하는

데 A도서 의 경우 구제역이 이슈가 되었을 

때에 환경 단체의 요청으로 구제역과 련된 

테마 컬 션을 구축하여 서비스 하 다. 

한 사서는 테마 선정을 해 비의도 으로 

혹은 의도 으로 하거나 이용하는 잡지, 신

문, 독서, 세미나 정보 등과 같은 매체를 이용한

다. 테마 선정을 한 주요 정보원을 A도서

의 사례를 통해 보면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테마 선정을 한 의와 최종 결정은 정기

으로 열리는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도서 마

다 차이는 있으나 연  혹은 월 에 열리는 회

의에서 략 인 큰 범주의 테마를 정하고 이

를 바탕으로 각 부서나 자료실에서 구체 인 

테마를 선정한다. 이를 해 사서 개인이 읽거

나 한 테마 혹은 이용자들의 요구들을 수집

하는 사  작업들을 수행한다. 

C도서 은 테마 컬 션을 해 2주에 한 번

씩 정보서비스 워크 을 열고 있으며 매월 소식

지 발간을 해 기획회의를 갖는다.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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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보원 

이용자 

출 반납 출 반납 시 이루어지는 화 

정보서비스 정보 서비스를 통해 악된 요구 

로그램별 자료

유아: 구연동화에서 읽어  그림책들 

어린이: 독서클럽에서 선정한 도서 

청소년: 청소년 자원 사자들의 추천도서로 모은 책들 

성인: 작가 사인회, 강연 등에서 해당 작가의 도서

기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  기 의 요구

매체 사서가 한 독서, 잡지, 신문, 방송, 세미나 등의 매체

<표 5> A도서  테마 선정 정보원 

워크 은 이용자 요구사항을 악하고 테마 선

정을 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으로 도서  구

성원은 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획회의 한 

테마 컬 션 구축에 요한 회의로, 이용자의 요

구와 사서가 비한 테마를 결합시키고 최종 테

마를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4.2 테마의 주제 분포

C도서 은 하나의 테마가 결정되면 해당 테

마로 모을 수 있는 도서를 여러 주제 분야에서 

선정 하도록 한다. 한 사회과학 분야의 테마

가 결정되면 련 논문을 읽고 사서들이 편향

되지 않은 장서 구성을 하기 해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D도서  한 테마를 하나로 정

하더라도 해당 테마에 따른 도서를 다양한 주

제에 걸쳐 선정하거나, 테마를 주제가 아닌 키

워드로 정하여 해당 키워드를 포함하는 장서를 

각 주제 분야에서 폭넓게 선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 다. 이러한 노력들은 

하나의 테마 아래 여러 주제와 을 결합한 

특정한 메시지를 담아 장서의 활용성을 높이려

는 테마 컬 션의 목표(백지원 2018)를 잘 뒷

받침해 다고 볼 수 있다.

공공도서 에서 구축하는 테마 컬 션의 테

마는 체로 사회과학, 인문학 쪽의 비 이 높

은 편이다. 이는 기본 인 테마 컬 션의 심

이 의 일상생활에 맞춰져 있다는 에서 

자연스러운 경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를 들어, A도서  ‘사담 컬 션’의 장서는 주로 

사회과학 분야에 집 되어 있는데, 이에 한 

장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기존 (분류) 체계를 기 으로 본다면  시 의 

우리 도서 의 컬 션은 사회과학에 치 되어있

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게 한 주제에 치

되어있다고 보는 것도 KDC를 기 으로 해서 그

지, 컬 션의 큰 주제는 삶이기 때문에 특별히 

치 되어있다고 보지 않아요. ...( 략)... 지  컬

션이 조 은 무거울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지

만, 사회 으로 주목받지 못한 주제들이 드러나

니까 자연스럽게 거쳐야 될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요. ( 장 A)

한편, 테마 컬 션이 시 , 사회 인 이슈

를 반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도서 은 테마 

선정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치 인 이슈와 련된 테마 컬 션에 해서

는 불편함을 드러내는 이용자도 있다. B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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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역사 인 것이나 정치 인 것으로 테마를 선

정할 때에는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신 을 기하

고 있다고 하 다. 를 들어, 제주 4.3 사건이나 

6월 항쟁과 같은 테마의 컬 션은 주제가 갖는 

무게감을 완화하고 이용자가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B도서 은 특

별히 인근에 문인이 많이 거주한다는 지역  특

성을 살려 사회나 정치 인 테마에 하여 문학

인 시각에서 컬 션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처럼 테마는 도서  이용자들의 당시의 

심사를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도서

들이 인 으로 테마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

력을 하지는 않고 있었으나, 하나의 테마 내에

서는 다양한 주제의 장서들이 포함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4.3 테마 컬 션의 이름

이용자는 테마 컬 션의 이름으로 처음 컬

션을 하게 된다. 따라서 테마 컬 션에 이름

을 부여하는 것은 이용자의 심을 유도하는 

요한 작업이다. 테마 컬 션의 이름은 이용

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평상시에 익숙

지 않은 주제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평범성

과 일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테마 컬 션의 이름은 컬 션 련 회의

에서 담당자와 직원들의 논의로 결정을 하는데,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매력 인 이

름을 짓기 해 노력한다. 이러한 컬 션의 이

름 짓기의 를 D도서 의 사례를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11월에는 ‘나그네 새’라고해서 철새가 떠난 것과 

목하여 떠난 나그네와 련된 네이 을 했어

요. 다양한 떠남에 해서 담은 컬 션이에요. 

직 으로 ‘철새’라는 말을 안 쓰고, ‘나그네 

새’라고 함으로써 이사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주민, 난민 등 모든 주제 분야로 확장해서 생각

할 수 있죠. (사서 D2)

B도서 이 테마 컬 션의 이름을 부여하는

데 있어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직원들에게 한 이야기로는 사건을 다룰 때에는 

정치 인 용어가 필요하다고 해요. ‘사상’이 아니

라 문학 인 표 을 통해 타이틀을 잡는 것이 

필요하죠.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사서들이 어떠

한 고민을 통해 만들어냈느냐가 아니라 보여지

는 워딩을 통해 균형이 잡혔는지를 느끼기 때문

에 (이름 짓기에) 더 테크닉이 필요하다고 하죠. 

( 장 B) 

A도서 은 테마 컬 션의 이름 짓기 자체가 

컬 션을 개발하는 과정이고 한 서비스라고 

한다. 

네이 은 사람들에게 추상 인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컬 션 과정 에 좋은 텍스트를 많이 

만나요. 그런 텍스트에서 이름을 발췌해왔을 때 

출처를 밝 서 이를 통해  다시 새로운 책과 

연결될 수 있게 하기도 해요. (사서 A2)

이처럼 테마 컬 션의 이름 짓기 과정에서 

컬 션이 이용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민

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테마의 성격이 완화

되거나, 다른 자원으로 심사가 확장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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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5 테마 컬 션 운  

3.5.1 컬 션 운

테마 컬 션의 운 에서는 컬 션의 유형, 

유형에 따른 운  주기와 치, 규모 등을 분석

하 다. 한, 테마 컬 션 이용  서비스 이후

의 근성과 물리 인 리에 한 내용을 분

석하 다. 

본 연구에서 악한 테마 컬 션의 부분은 

김 석, 박연식, 이용주(2018)가 구분한 4가지 

테마 컬 션의 유형  특정 도서와 로그램, 

정보서비스 등이 복합 으로 이루어지는 유형

에 해당한다. 분석 상 도서 들  B, C, D도

서 은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 으로서 테마 컬

션의 운 에 있어 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

이나 사립 공공도서 인 A도서 은 여러 가지 

차이와 특성을 보이고 있다(<표 6> 참조). 

A도서 은 자료실이나 자원의 형태를 구분

하지 않고 하나의 테마 안에 여러 자원을 포함

시켜 한 곳에서 컬 션을 제공하는 반면, 나머

지 세 개의 도서 은 자료실 공간별 컬 션을 

구축하여 운 하고 있다. 실별로 개별 컬 션

이 운 되는 B, C, D도서 의 경우, 세부 테마 

컬 션명이 있는 것이 보통이고, D도서 과 같

이 실별 컬 션을 통합하여 지칭하는 통합 테

마명이 있는 경우도 있다. 를 들어, <표 6>의 

D도서  사례에서 실별로 운 되는 세 개의 테

마 컬 션을 통합하여 ‘팩트 체크’라는 통합 테

도서  
시기 

(운 기간)

테마 컬 션 

종류 
운  장소 테마 컬 션명 근 제공

A
2017.1

(상시)
- 1층 서가 나는 왜 이일을 계속 하는가

∙태그 부여

∙홈페이지에 컬 션별 

썸네일 제공

∙MARC에 기록

B
2018.10

(1개월)
-

로비 우리집 괜찮은 걸까

∙운  기간 이후에는 별

도의 기록으로만 남아

있음

랩실 떠나자! 스 스 인생 여행

자료실 2
책이 우리에게 오는 새로운 방식

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자료실 3 한 날, 10월의 독립운동가

C
2018.6

(1개월)

키독키독 1F 어린이책나라 나도 선거하고 싶어요!

∙MARC에 기록

∙블로그에 소개

작가의 나무 1F 어린이책나라 세 번째 이야기: 미화 작가

문학讀식 1F 커뮤니티자료실 러시아, 소설로 만나다

책마고우 1F 커뮤니티자료실 우리들도 투표하고 싶어요

책끌리오 3F 종합자료실 삶과 죽음 사이에 서서

필름토픽 2F 디지털자료실 한국이 사랑한 일본 화 TOP 10

D
2019.7

(1개월)
-

종합자료실
팩트 

체크

먼 자들의 뉴스
∙MARC에 기록

∙블로그에 소개
청소년자료실 뉴스의 심에 서다

어린이자료실 그들은 믿지 마세요

<표 6> 테마 컬 션 운  방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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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명을 설정하고 있다. 

A도서 은 한 번 구축된 테마 컬 션을 해체

하지 않고 ‘사담 컬 션’이라는 이름으로 1층에

서 상시 으로 운 하고 있으나, 나머지 세 개 

도서 은 보통 1개월 정도 서비스 한 이후 테마 

컬 션을 해체하여 자료를 원래의 자리에 배가

한다. 하지만 B, C, D도서 에서도 명확하게 정

해진 운  기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를 

들어, 사회 으로 이슈가 되는 컬 션의 경우 기

본 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주기를 갖지

만, 로그램 연계를 통해 구성된 컬 션은 로

그램 진행기간과 동일하게 제공되기도 한다. 

B, C, D도서  컬 션의 규모를 보면 보통 

하나의 테마에 10권에서 20권 내외의 책이 제

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서 마다 컬 션

의 성격에 따라 제공되는 자원의 수는 다양했

다. A도서 에서는 하나의 테마 컬 션을 구성

하는 자료들에 단행본 뿐 아니라 다양한 비도

서자료와 련 자원들도 포함하고 있다. 즉, 테

마와 련된 도서  행사에 한 이용자의 후

기 , 신문, 인터넷 기사, 특허 정보, 논문, 련 

단체의 자료집 등 하나의 테마에 한 다양한 

자원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구조로 도서 의 

테마 컬 션 메뉴가 설계되어 있다. 특히 테마 

컬 션이 일정 기간 이후 해체되지 않고 상시 

제공되므로 기 구축 이후에도 자원을 보완하

는 작업이 지속 으로 이루어진다. 

테마 컬 션 서비스로 제공된 도서의 온라인 

근성을 보면, 조사 상인 4곳 도서   3개

의 도서 이 컬 션으로 선정된 도서의 MARC

에 그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그  하나의 도서

은 검색도 가능하 고 나머지 두 개 은 블

로그를 통해 컬 션 장서를 악할 수 있도록 

하 다. MARC에 그 기록을 유지하지 않는 도

서 의 경우 컬 션 도서를 별도의 기록으로만 

보 하고 있어 이용자가 지난 컬 션 장서를 

악하고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도서 은 다른 도서 들에 비해 활용

성 증진을 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 테마 컬 션 마다 태그를 부여하여 해

당 컬 션이 제시하고자 하는 주제를 다양한 용

어를 통해 드러낸다. 한 도서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테마 컬 션들을 개별 썸네일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이용자 근성을 높이고 있다. 

3.5.2 운  지원 

테마 컬 션은 장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한 

디스 이의 변화(Camacho, Spackman and 

Cluff 2014; 안정희 2015)로, 혹은 정보 환경과 

이용자의 기  변화에 부응한 진화된 참고서비

스(Ranasinghe and Chung 2019)로 해석되기

도 한다. 테마 컬 션은 도서 의 인력, 장서, 

공간 등 모든 가용 자원의 집약이 요구되는 고

도의 지  정보서비스이기도 하다. 때문에 테

마 컬 션 구축과 운 을 한 교육이나 지침

을 비롯하여 테마 컬 션 발 을 한 다양한 

도서 의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조사 도서  부분에 테마 컬 션 서비스를 

한 공식 인 교육 과정이나 지침 등은 존재하

지 않았다. 다만, A도서 은 테마 컬 션 구축

의 노하우를 공유하기 해 권역별로 ‘사담 컬

션 워크 ’을 진행해왔고, 다른 도서 들은 여

기에 참여해 본 이 있다고 답하 다. 

교육이나 활동과 같은 개별 지원은 없으나 C

도서 은 이용자의 요구를 테마 컬 션이 담아

낼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단행하 다. 조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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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목 은 일상 으로 사서가 이용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직에 맞게 상담을 다 해서 체를 다 바꿨어요. 

아  조직에서 그 업무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에 근무했던 OO도서 에서는 조직 구

성 때부터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사서들을 데스크

에 면 배치하고, 사서들이 컬 션과 이용자를 

만나는 두 가지 업무를 반드시 하도록 보직을 

부여 했어요. 즉, 책과 이용자를 만나는 일을 둘 

다 하도록 조직을 개편 했어요. ( 장 C) 

D도서 도 이용자와의 면과 상호작용을 

요시하고, 이를 도서  업무 구조에서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요한 요소라 강조하 다. 이와 

같이 이용자 심으로 재편된 업무 구조는 사서

들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업무 조가 수월

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 다. 

테마 컬 션 성공의 기본은 이용자 요구지요. 이용

자 요구를 좀 더 많이, 깊게 악할 수 있는 직무구

조를 만드는 것이에요. 사서라는 직업은 사람을 

만나는 서비스 직업인데 그런 부분이 덜 강조된 

것 같아요. 이용자가 무슨 자료를 원하는지를 악

하려면 데스크에 앉아 야 해요. 이용자들이 아직

까지 도서  데스크에서 이야기를 해보는 경험이 

많이 없다보니까 단순한 질문만 하는 경우가 많죠. 

사서가 데스크에 앉아서 이용자 질문을 받고, 이용

자는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료를 제공 받고...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요하죠. ( 장 D)

한편, 모든 면담 상 사서들은 도서 이 테

마 컬 션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

움으로 ‘시간 부족’을 꼽았다. 

우선 멀티가 되어야 하니까... 표면 으로도 정해

진 일을 딱 할 때와, 연결고리가 있어 이것도 해야 

되고 것도 해야 될 때에는 시간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서 C2)

교육이 아니더라도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서 D1)

시간 부족은 사서뿐만 아니라 장이 테마 

컬 션 운 을 해 사서들을 이끄는데 있어서

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악되었다. 컬 션 서

비스를 추진하기 해서는 테마의 결정에서 장

서의 선정, 컬 션 연계 서비스 등을 함께 고려

하게 되므로 테마 컬 션 업무는 사실상 도서

 체 구성원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업무와 

련이 있다. 컬 션 구축  운 을 해 부수

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양이 증하며, 상황

에 따라 빠른 업무 환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

하기도 한다. 

부수 으로 딸린 일들, 시에 련된 코 이나 

리 렛 제작이라든지, 이  일도 만들어서 같

이 비치를 한다든지 등등 하나의 컬 션에 련된 

소소한 정리 업무들이 꽤 많아서 이 을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 장 C)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A도서 은 집

 업무일을 확보하고자 기존의 휴  요일인 

월요일 이외에 평일  하루를 더 휴 일을 정

했다. A도서 은 사립 공공도서 이라는 특성 

상 이러한 과감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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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테마 컬 션 구축  운 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컬 션의 질  수 을 유지하

고자 하 다.  한편으로는, 사서들이 지나치

게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컬 션

을 구축하여 내놓을 수 있도록 테마 컬 션의 

완성도에 한 집착을 이도록 독려하고 있다. 

B도서 의 경우 컬 션 업무에 집 할 수 있

도록 공간 재배치, 업무 세분화, 로그램 통폐

합, 공부방 업무  사물함 열쇠 리 업무 축소 

등 기존의 사무 인 업무를 일 수 있도록 하

는 업무 개편을 통해 테마 컬 션에 집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노력하고 있었다. 

3.6 테마 컬 션의 효과  확산

3.6.1 테마 컬 션 효과 

테마 컬 션의 효과는 도서 별로 가장 많은 

개념이 추출되었는데 내용을 서비스, 이용자, 

사서, 도서 , 사회와 련된 역으로 나 어 

보면 <표 7>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테마 컬 션의 효과는 도서  서비스 이용과 

련하여 가장 많이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의 

효과는 도서 이용 행 로 나타나기도 하고, 인

식의 변화로 나타나기도 했다. B도서  사서의 

경험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고 Sold Out 되듯이 약

과 출이 쭉 걸릴 때 으로 보는 게 재미있어요. 

하지만 어떨 때에는 아주 냉담했어요. 힘들어서 

한때는 분류기호표 로 컬 션을 문학만으로 

배치 해둔 이 있었는데, 이용자들이 깊이 없음

을 아셨는지 냉담한 반응들 한 에 보 죠. 

(사서 B2)

이용자 측면에서는 ‘이용자 요구 응답’, ‘이용

자와의 상호작용 증가’, ‘이용자의 시각 변화’ 측

면에서 효과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용자의 시각

이 변화했다는 것은 도서 과 사서에 한 이용

자 시각과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C

도서  장에 따르면, 한 이용자는 테마 컬

역 하  개념 

서비스 

다양한 도서 이용 증가, 새로운 도서 이용 증가, 컬 션 도서의 빠른 출, 출 증가, 비 출도서의 출, 

새로운 책의 인지, 이용자 책 심 증가, 참고질문 증가, 이용자 다양화, 이용자 독서 지도 효과, 이용자 

증가, 외 력 증가 

이용자

이용자요구 응답
이용자 요구가 장서개발로 연계, 특정 분야 도서의 인지, 장서와 이용자요구 

연계, 빠른 이용자 요구 악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증가 
이용자와의 신뢰 증진, 이용자와의 만남 증가, 이용자와의 소통 증가, 수월한 

소통

이용자의 시각 변화 이용자의 인식 변화, 살아 있는 도서  체험, 이용자 자기표  증가 

사서 

사서 문제해결 능력 증가, 사서 인식 향상, 사서 존 , 사서에 한 배려 증가, 사서역량 강화, 사서의 

문학  소양 증가. 사서의 역할 인정, 사서의 장서 장악력 증가, 사서의 즉각 인 응, 사서의 직무 만족도 

향상, 사서의 학습 동기화 

도서  사서의 화에 장서가 심, 도서  홍보 효과, 효율  조직 리, 도서  심도 증가 

사회 다양한 의제설정 역할, 사회  요구 응답 

<표 7> 테마 컬 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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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한 후 “도서 이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표 하 다. 이는 랑가나단의 

도서 학 5법칙  “The library is a growing 

organism”이라는 제 5의 법칙이 이용자의 입을 

통해 직  발화되는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설명

하 다. 

한 테마 컬 션을 하는 이용자의 자기표

 증가를 통해 도서 을 이용하는 시민의 역

량이 증진된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를 주목할 

만하다. 

컬 션을 꾸 히 읽어본 이용자들과 그 지 않

은 이용자들은 도서 이나 사서나 책에 해 바

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을 느껴요. 특히나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사회 상들도 새롭게 바라보

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사서 A2)

테마 컬 션이 사서에게 미치는 효과는 사서

의 역량 발 과 사서에 한 인식의 변화인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서의 역량 증진은 ‘사서

의 인문학  소양’, ‘사서의 문제해결 능력’, ‘학

습 동기 부여’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

다. 테마 컬 션 구성을 해 많은 자원을 검토

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사서들이 얻게 되는 

장서에 한 지식이 사서의 역량이며, 이는 도

서 에 따라 ‘장서에 한 자신감’, ‘장서 장악

력’ 등으로 표 되었다.

사서들이 책에 해서 자신감이 있어지고 사서

들이 만났을 때 수다의 종류가 (책에 한 것으

로) 바 는 것을 느끼죠. ( 장 C) 

매주 수서회의를 하면 ‘거기’, ‘그거’와 같이 명

사로 말을 해도 다 알아들어요. 장서에 한 장악

력을 실감하는 이에요. ( 장 A)

강미혜(1996)는 시 서비스가 사서에 한 

인식을 증가시킨다고 하 고, 정유라와 이지연

(2017)은 테마 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 사

서의 극성과 성실성을 인지하고 사서의 도움

을 체감한다고 하 다. 사서가 테마 컬 션 구

축 과정에서 장서를 정확히 악하고 장서에 

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며 이용자들의 정보서비스에 한 만족

도가 높아짐으로써 사서에 한 인식이 높아진

다고 볼 수 있겠다. 

3.6.2 테마 컬 션의 확산  방향성

테마 컬 션 서비스의 확산은 효과나 운  

다음으로 많은 개념이 추출되었는데 조사 도서

 모두 그동안의 서비스 제공으로 축 된 구

축 노하우와 성과 확산에 높은 심을 가지고 

있었다. 

테마 컬 션의 성과 확산을 해 D도서 은 

3년간의 테마 컬 션을 책자로 제작  시하

고 이를 작은 도서 에 배포하고 있다. 한, 

일로 제작하여 블로그  게시 에서 업로드 

하여 온라인으로 쉽게 근하여 이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A도서 의 경우 2015년부터 

3년간 시즌제로 국을 권역별로 나 어 총 6

회의 워크 을 개최하여 각지의 사서들에게 그

동안 축 된 컬 션 구축과 운 의 노하우를 

공유하 다. 

면담 상자들은 테마 컬 션의 발 을 

해 다음과 같은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

다. 첫째, 컬 션 확산과 성공을 해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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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을 교육으로 꼽았다. 장서와 련된 

정보원 교육, 주제 문 교육, 장서의 주제별 워

크  확 가 필요하다고 하 고 이와 더불어 

사서들의 교육 시간 확 , 사서들이 스스로 학

습할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 다. 둘째, 지

역 사회 참여와 력 등 도서  커뮤니티와의 

계 형성을 강조하 다. 테마 컬 션의 성공

을 해 자 의 이용자와 커뮤니티에 한 충

실한 이해가 필수 이기 때문이다. 셋째, 이용

자를 면할 수 있는 직무 구조의 변화를 꼽았

다. 사서들이 행정업무에 매몰되지 않고 이용

자를 직  면하는 일상 인 경험을 통해 이

용자와 장서에 한 실질 인 이해가 증진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산  공간의 확보, 컬 션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통계교

육에 한 요구도 나타났다. 테마 컬 션의 발

과 확산을 해 필요한 내용을 <표 8>과 같

이 정리하 다. 

특히, 서비스의 확산을 해서 테마 컬 션

의 효과를 객 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정량

인 평가에 한 도서 의 요구가 많이 나타났

다. 테마 컬 션을 통한 이용자와의 소통 증가, 

인식 증가와 변화 등 <표 7>과 같은 다양한 효

과들이 감지되고 있으나, 실제 겉으로 드러나

는 효과는 출량, 로그램 참여자 수 정도로

만 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효과를 경험으로만 말  드리다보니까 성과지

표로 나타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재는 

결국 정량 인 지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 

상태인거죠. 이런 성과들이 경험으로만 남다보

니 증명에 있어서 힘들어요. 정량 인 것이 나와

야 인정이 쉬운데... (사서 B1)

4. 테마 컬 션의 구축  운  모형 

지 까지 살펴본 테마 컬 션의 구축  운

의 반을 테마 컬 션의 계기, 목 , 구축, 

운 ,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종합 으로 

도식화 하면 <그림 3>과 같다. 

테마 컬 션의 계기는 별치의 증가, 자료의 

성격에 맞는 분류의 필요성, 디스 이 강화

의 요구 등 기존의 장서를 색다르게 제시해야

할 다양한 필요와 더불어, 이러한 요구에 

해 새로운 서비스로 응하고자 하는 장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 되었다는 것이 특징 이

었다. 

구축에 있어서는 도서  내외부의 자료와 기

, 다양한 인  노력과 활동을 테마의 정보원

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도서  내 구성원들 

간의 긴 한 조를 통해 테마가 선정되고 있

었다. 테마는 생활 착형 소재이거나 사회

역 하  개념 

교육 
정보원 교육, 책에 한 교육, 정리 교육, 주제별 장서 워크 , 시사 교육, 정보서비스 교육, 사서의 
역량 개발, 컬 션 강좌, 정보 교류, 사서의 학습 시간 확보

력 지역사회 참여, 주변에 심, 계 형성 

조직 직무 구조 변화, 조직 구조 개선, 이용자 면 조직 구조, 데스크 업무 

기타 테마 컬 션의 목록화, 검색, 성과 측정, 통계, 산, 참고서비스 확 , 다양한 매체로 컬 션 구성 

<표 8> 테마 컬 션의 발 과 확산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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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테마 컬 션 구축과 운 의 행 모형 

으로 시의성을 띤 것이 선택되었으며, 공공도

서  이용자가 부담감이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

일 수 있는 방식의 이름으로 제공되었다. 

운 의 측면에서는 운 의 방법, 주기, 규모 

등에 있어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테

마 컬 션의 이용을 한 활용 지원, 운 에 필

요한 교육이나 업무  지원에 해서는 아쉬움

이 있었으나, 도서 에 따라 극 인 조직 개

편, 업무 조정 등의 방법으로 테마 컬 션의 활

성화를 해 노력하는 모습도 발견되었다. 

테마 컬 션의 효과는 서비스, 이용자, 사서, 

도서   사회의 측면에서 정 인 반응이 

부분이었다. 다만 이러한 효과를 구체 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다는 은 공통

된 아쉬움이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테마 컬 션

은 특히 정보서비스, 장서 리, 조직경 , 분류

와 같은 도서  운 과 서비스 반과 한 

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악할 수 있다. 

구축 단계  ‘테마의 정보원’의 측면에서 이

용자와의 소통과 사서의 학습에 의해 테마가 선

정되며, 이는 이용자 면 면 서비스와 사서의 

직무교육과 련이 있다. ‘테마의 선정’에서는 

이용자의 요구가 내포된 테마에 합한 컬 션 

구축을 해 다양한 주제 분야의 장서를 검토하

고 선정하면서 장서를 악하고 새롭게 수서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장서개발을 유발한다. 

운  단계에서 ‘이용  근’은 테마 컬 션 

근성 향상을 한 MARC 처리, 검색 인터페

이스 개발 등에 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한 

테마 컬 션은 분류에 한 논의의 시발 이 

될 수 있다. 면담 결과, 사서들은 테마 컬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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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충분한 축 이 제된다면 이를 바탕

으로 이용자 심의 새로운 분류표 생성이 가

능할 것이라는 정 인 입장을 보 다. 

한 테마 컬 션이 갖는 도서  정보서비스

로서의 향력과 력을 인지한 도서 들은 

도서  업무의 무게 심을 행정에서 서비스로 

옮겨오기 해 테마 컬 션 구축 지원을 한 

조직구조 변화를 꾀하는 등 실 이고 체계

인 업무 기반  환경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주

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서울․경기지역에 치한 

공공도서  네 곳의 장  테마 컬 션 담당 

사서 12명을 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여 테

마 컬 션의 개념을 고찰하고 테마 컬 션을 

구축하는 동기와 목 , 구축 과정을 탐색하고, 

운  방법과 효과를 악하 다. 심층면담의 

결과를 종합하여 테마 컬 션의 도입을 고려하

는 도서 , 운 은 하고 있으나 명확한 개념의 

정립이나 방법론 없이 운 하는 도서 , 향후 

더 나은 방법과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도서

 등이 참조할 수 있는 행 테마 컬 션의 종

합 모형을 제시하 다. 

연구의 결과, 테마 컬 션은 요즘 도서 계

에서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는 북큐 이션 활동

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도서  업무의 본

질을 충실히 살릴 수 있는 도서  본연의 업무

임을 악하 다. 즉, 자 의 이용자와 장서에 

한 면 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고, 조직원들

이 자 의 목표와 지향을 공유한 상황에서 기

존의 장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여 제공하

는 메시지이자 서비스인 것이다. 

한 테마 컬 션은 기존의 업무 역을 넘

나들며 매우 력 인 작업을 요구하는 특성을 

지녔다는 사실을 악하 다. 테마 컬 션이 

도서 의 다른 서비스와 유기 인 계를 가지

며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에서 테마 컬 션으

로 인한 효과는 도서  체의 서비스 효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향후 테마 컬 션의 구축이 더욱 확

되고 정착되기 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업

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이 가능하도록 보다 

력 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필요시 부서

나 직렬간의 융합 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업무 개편  조직 개편도 고려해야 할 수 

있다고 단된다. 

향후 도서 에서는 테마 컬 션에서 비롯되

는 서비스, 이용자, 사서, 도서 과 사회 역의 

다양한 효과들이 재 출 건수와 로그램 

참여 건수로만 악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해 도서  서비스 성과 측정의 측면에서도 논

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테마 컬 션의 구축과 운 에 

한 실질 인 분석을 통해 도서  반으로 확

되고 있는 북큐 이션 는 테마 컬 션의 

효과를 확인하고 성과를 확 하는 단계로 나아

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테

마 컬 션의 발  방향과 내용을 설계하고 향

후 테마 컬 션 운 의 발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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