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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에서는 법원도서 이 법률정보허 로서 어떻게 지식정보공유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해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하며, 이를 해 문헌조사, 사례조사, 계자 면담, 그리고 이용자를 상으로 한 설문을 기반으로 

황을 총체 으로 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원도서 이 법률 지식의 보 과 공유에 있어서 추 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하 다. 연구결과, 법원도서 의 역할  기능으로, 4가지의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로서

의 역할, 다섯 가지의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로서의 기능, 그리고 9가지의 법률 문화 확산을 한 근성 확  

방안을 제안하 다. 이 게 법원도서 이 법률 지식 문화 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차세  공유 복합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법률과 문화에 심이 많은 국민과 법률 련 기   교육 기  종사자, 센터의 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을 상 로 법률 지식 근성을 확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법률정보 랜드마크, 법원도서 , 지식정보공유, 기능과 역할확 , 법률정보허

ABSTRACT : In this study, we aim to comprehensively examine how court libraries can enhance their function 

and role as a hub for judicial information sharing. To achieve this, the current status was holistically 

understood based on literature review, case studies,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and surveys targeted 

at users. The study sought to explore and present ways in which court libraries can play a central role 

in the dissemination and sharing of legal knowledge. As a result of the research, we propose four roles 

of the judicial information sharing complex center as a court library, five functions of the judicial information 

sharing complex center, and nine strategies to enhance accessibility for the spread of legal culture. If 

court libraries function as next-generation shared complex centers with the goal of popularizing legal 

knowledge culture, it would be possible to expand access to legal knowledge for citizens interested in 

law and culture, professionals in legal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residents living near the center.

KEYWORDS : Legal Information Landmark, Court Library, Knowledge Information Sharing, Function and 

Role Expansion, Legal Information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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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 으로, 법원도서 은 례, 법령, 법학 논문 등을 보 하며 법률 문가들에게 필수 인 

자원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디지털 시 의 도래와 함께, 이러한 도서 들은 더욱 활성화되고, 다양

한 형태의 지식 공유가 가능한 랫폼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원도서 이 단순히 정보를 

장하고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지식 창출과 공유의 심지로서 기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 사법 

시스템은 복잡한 법률 지식과 사례, 례에 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원도서 은 단순한 자료 수집과 보 의 장소를 넘어서, 법률 지식의 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해야 한다. 

법원도서 은 국가도서 이며 최고의 법률 분야 표도서 으로서 다양하고 귀 한 국내․외 

법률정보를 수집하여 문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근성 향상을 해 국민서비스를 극 시행하고 

있다. 한 법원도서 은 사법부 앙도서 이자 국내 최  법률도서 으로서 방 한 양의 도서  

사법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한 국의 법원, 등기소 등에서 발간되는 사법행정간행물의 납본을 

시행하여 보존․ 리하고 있으며 사법자료의 수집․축   보존은 법원도서 의 요한 책무이다. 

법원도서 은 국민을 상으로 한 정보자료의 열람․ 출 서비스 외에도 강연 로그램, 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역과 공간의 제약 등으로 법률문화행사 등 다양한 국민서비스

를 제공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악되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 명 시 에 국민들의 다양한 복합 인 

법률문화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소통 공감하는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서 구에서 추진 인 ‘사법정의허 ’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서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법부의 최고 법원인 법원과 산하 법원들은 ‘사법정의허 ’ 조성사업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역

할과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법률정보허 로서 법원도서 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요한데, 첫째, 이는 법률 

문가들이 보다 효율 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둘째, 법률 지식의 근

성을 높임으로써 일반 이 법률에 해 더 잘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일상생활에 용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최신 법률 동향과 국제  사례들에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률 문가들이 

로벌한 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원도서 이 법률정보허 로서 어떻게 지식정보공유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해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하 으며, 이를 해 문헌조사, 사례조사, 계자 면담, 

그리고 이용자를 상으로 설문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황을 총체 으로 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원도서 이 법률 지식의 보 과 공유에 있어서 추 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양시에 있는 법원도서 의 역할과 기능을 제외하고 서 문화벨트에서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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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허 의 역할과 기능을 추가 으로 발굴하여 제안하는데 을 두고 있으며, 기존의 역할과의 

계성까지 확 하지 못한 한계 이 있다. 한 이 사업에서 사법정의허 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어

서 일부 혼동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법률정보허 라는 개념으로 일 되게 사용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법률정보시스템이나 법률정보서비스와 련된 연구는 문헌정보학계  도서 계는 물론 법률

정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서 련 연구를 하고 있는 계로 다양한 각도와 시각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도서   법률서비스 개선 측면에서 근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김성은과 

정종기(2011)는 법학 문 학원  법학도서 에서 정규교과목인 ‘법정보조사론’ 교육과정에 한 

운  실태를 조사하여 법학도서 이 법학 문 학원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고 교육과정과 연

계된 법률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시하 다. 한 김용환(2020)은 법률 데이터 에 례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례를 상으로 자동으로 텍스트를 분석하여, 일반인을 

한 법률정보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다. 명 훼손 례들을 상으로 례의 

참조조문, 시사항, 결요지, 참조 례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명 훼손에서 사용되는 

법 조항과, 핵심 쟁 , 핵심 례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비록 명 훼손 련 법원 례에만 

용하 지만, 제시한 방법론을 통해 다양한 법률 주제 용 가능하다고 주장하 다. 이와 같이 례를 

기반으로 각각의 의견이 이후의 사건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로, 미 연방 법원의 

례 내에 나타나는 의견 분석연구(Leibon et al., 2018), 인도 민사 법원의 례를 상으로 토픽

모델링 기법을 용한 연구(Kumar & Raghuveer, 2012), 벨기에 법원의 례를 상으로 법률 

인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연구(Van Der Haegen, 2017) 등 다수가 있다.

법률정보원 이용행태와 련 연구로 주석서의 의미에 해서 설명하면서, 법률가가 재 업무 

 법학연구를 하여 주석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최신의 법령과 례, 법이론의 재와 법률가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연구가 원종삼과 이지연(2020)에 의해서 수행

되었으며, 이처럼 이용행태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를 들어 법  

정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디피티(Serendipity)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연구(Solomon 

& Bronstein, 2016), 법학 교수들의 정보욕구  정보추구행동에 해 연구(Kadli & Hanchina, 

2015), 법학자와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를 폭넓게 교차 비교하여 정보추구 행태에서 보이는 차이  

연구(Makri, Blandford, & Cox, 2008) 등이 여러 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법원도서 의 법마루 서비스에 한 이용자 만족도  개선방안 연구(곽지 , 2023)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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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수행되었으며, 이 연구는 법원도서  법마루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를 설문

조사와 면담을 통해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서비스 만족도는 반 으로 높았지만, 장서

구성에 한 만족도는 상 으로 낮았다. 이는 장서의 문성이 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고 

하 다. 응답자의 44%는 장서 확충을 강화해야 할 주요 서비스로 꼽았으며, 특히 다양한 이용자

층의 필요를 반 한 균형 잡힌 장서 수집이 필요함을 지 했다. 한, 일반 국민과 법률 문가를 

한 별도의 열람 공간  서비스 제공, 법률 문도서 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시스템  홍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법원도서  만족도 조사 연구는 법원도서  일산 이 에 

앞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 요구를 분석하고 법원도서 의 장서구성  공간구성 등에 해 

제안한 연구(곽승진, 노 희, 2018), 신축 청사 이 에 따라 일 성이 있고 효과 인 국민 서비스

를 하여 헌법재 소 도서 의 핵심 가치를 설정하는 연구(노 희 외, 2018), 미국 의회도서

(Library of Congress)에서 제공하는 국민 서비스에 한 연구(Winston et al., 2018) 등이 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는 법원도서 이 법률정보 허 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요한 시사 을 

제공한다. 첫째, 법정보조사론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법률 교육과 연계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례 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하여 법률정보의 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최신 법령과 례 정보를 지속 으로 업데이트하여 법률 

문가의 효율 인 정보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이용자 만족도를 반 하여 균형 잡힌 장서 

수집과 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  법률 정보기 과의 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로벌 법률 지식의 허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법률 정보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복합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 지식의 화와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Ⅲ. 법률정보허  사례분석 

본 연구에서는 법원도서 의 법률정보허 로서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모색하기 해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성공 인 법률정보 허 의 특징과 이를 구 하기 한 요소

들을 악하고자 하 다.

1. 네덜란드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는 “평화와 정의의 국제도시(The International City of Peace and Justice)”

로서 최 의 국제분쟁해결기구인 국제상설 재재 소(PCA), 국제형사재 소(ICC), 국제사법재

소(ICJ) 등 국제기구를 유치하면서 ‘국제사법 활동의 심지’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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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헤이그는 도시의 국제  가치와 다양한 인 라를 활용하여 견학, 학술 회, 교육 등 학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화와 정의의 수도, 세계의 법률수도로서의 상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기구 방문 로그램(Hague International Open Day) 운 , ICJ, ICC 등 18개 국제기구에 

한 무료투어 행사 개최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한 국제 학술 회 개최,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등 교육 로그램 운 을 통해 해외에 헤이그의 

정체성을 하고 있다. 

2. 스 스 제네바

스 스 제네바는 UN 유럽본부를 포함한 41개의 국제기구, 약 750개의 비정부기구를 유치한 

국제외교의 심지로 ‘평화의 수도’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고 있다. 제네바는 국제 십자 원회 창

시자와 같은 국제 인 평화활동 련 인물들을 배출했다는 역사  요인과 립국으로서의 스 스의 

정치  지 , 구조나 시스템에 큰 변화가 없는 도시의 익숙함과 측성, 안정된 사회 환경 등을 

활용하여 평화의 도시, 인권의 도시라는 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 1> 스 스 제네바 국제기구

3. 서 구 사법정의허  조성 사업

서울특별시 서 구는 여러 문화 술 자원과 인 라를 엮어 ‘서 문화벨트’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에 있다. 서 문화벨트는 서 구를 남북으로 통하는 축인 반포 로를 심으

로 우면산에서 반포한강공원까지 각 구간 특성에 맞춘 5개 특화거리로 구성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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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 문화벨트 5개 특화거리

이에 서 구는 ‘서 문화벨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사법정의허 ’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서 구

에는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 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의 공공분야 법률기 과 한변호사 회, 서울변호사 회, 법률사무소, 변리사사무소 등의 민간

분야 법률기 이 소재하고 있다. 2023년 8월 기 , 서울시 등록 변호사의 39.1%(8,325명)가 서 구

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한 2021년 기 , 서 구 소재 법무 련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3,287개, 

종사자 수는 19,017명이며, 법조단지가 치한 서 3동의 법무 련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1,978개, 

종사자 수는 10,977명으로 집계된다. 

서 구는 아래 <표 1>의 사법정의허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하고 방 한 법조 련 인 라

를 활용하여 ‘사법정의허 ’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구분 내용

목

사법정의허  조성을 통한 

서 구 랜드 가치 제고

법원과 검찰청, 로펌 등 법조 인 라가 풍부한 서 구 법조단지 일 를 사법정의허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서 구의 랜드 가치 제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사법정의 심지 조성

국제형사재 소(ICC)와 국제사법재 소(ICJ)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와 같이, 서 구

를 국제사법기구를 유치할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사법정의 심지’로 조성

사법의 활발한 교류 

심지

법률 상담  법률 문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의 사법 근성 향상과 국내․외 

학술 회 개최 등 사법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심지 조성

상지
치  면  서 역~교 역 북측 지역 일 , 약 420,000m2

지역  특성 공공분야, 민간분야 법조 련 주요기 (시설), 법률사무소 등이 치

연계

사업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 운

∙ 문가들이 법률 련 교류와 논의가 가능한 국내  국제  법률 학술 회 개최

∙창업 변호사 지원을 한 공유오피스 등의 공간 조성과 사법거리 조성

<표 1> 사법정의허  조성사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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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헌법재 소 도서 , 한국은행 도서 , 한국개발연구원 도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도서 , 

독일 연방헌법재 소 도서 , 캐나다 법원도서 , 미국 의회 법률도서 을 상으로 국민서비스 

황을 조사하 다. 

도서 명 내용

헌법재 소 

도서

∙1988년 개 , 서울 종로구 북  소재 헌법재 소 내에 치 

∙공법 문도서 이지만 1997년부터 장벽없는 국민서비스 

∙약 18만 권의 장서와 597종의 연간물, 16종의 신문, 945종의 비도서 자료 보유(2023년 4월 기 )

∙2층 일반자료실의 경우 면 개방 국민서비스, 3층 법률자료실은 법학연구 등 법률자료 연구 목 이 있는 경우 

자료조사연구실 제공, 법률자료 조사, 연구지원 장비 제공 등 연구지원서비스 제공

∙ 국도서 운 평가에서 문도서  부문 우수 도서 으로 2회 선정

통일부 

통일정보자료

센터

∙북한 자료를 국민 일반에게 공개하고 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서비스 창구역할을 수행하고자 

1989년 북한자료센터 개설

∙ 화문우체국 6층에서 시작하여 재 국립 앙도서  5층에 치

∙2026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인근 통일부 통일정보자료센터로 재개  정

∙총사업비 445억 원, 지면  6,600㎡ 에 연면  약 8,000㎡ 규모 건립

∙자료센터의 기능과 더불어 통일과 북한 련 연구 지원, 통일 사료 수집  시와 민  연구기  소통 창구 기능

∙통일사료  기능, 고도화된 디지털 아카이  시스템 구축 등으로 국민서비스

한국은행 

도서

∙서울 남 문구 한국은행 본  4층에 치 

∙ 융기 , 학, 연구소 소속 직원의 학술  연구 지원 서비스 

한국개발연구원 

도서

∙2014년 세종시로 연구원 이 하면서 연구원 내에 치

∙국가경제정책  경제교육에 한 연구 과제 큐 이션, 자료 배달 서비스, 매체 변환 서비스,  컨텐츠 서비스, 

오 액세스 로젝트 등 학술 연구지원

∙연구원, 학계, 공무원, 기업인  국민, 약 도서  상 국민서비스 

조세재정연구원 

도서

∙2015년 세종시로 연구원 이 하면서 연구원 내에 치

∙신분증 만으로 구나 출입 가능

∙일반인의 경우 자료의 내 열람  복사 가능

일본 

최고재 소 

도서

∙일본 최고재 소 본  내에 치 

∙ 문 정보서비스를 변호사, 변리사, 사법소 직원, 법률학 담당 교직원, 사법연수생, 법무사 사무소 직원 상 실시

∙학술 연구 목 의 18세 이상 이용자를 상으로 일반 국민 서비스 병행

일본 법무성 

법무도서
∙키즈룸 서비스, 법령 외국어 번역 서비스, 법무사료 시실 운  등 국민서비스를 다각도로 제공함

국 

최고인민법원 

도서

∙ 국 최고인민법원 내에 치 

∙최고인민법원 직원, 법률 문가, 변호사와 일반 이용자 상 서비스 실시

∙ 례, 국법률, 국외법률문헌  DB 검색, 보, 고  국 데이터베이스 제공

∙ 국최  법률지식탐색 시스템 ‘FAXIN’을 문  지능형 시스템으로 구축

∙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 인민재  성과 시회,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홍보하고 실천하는 인민 법원 성과 시회 개최

홍콩 

종심법원 

도서

∙홍콩 종심법원 내에 치 

∙사법부 구성원 상 법률 참고 자료 제공  정보서비스 실시

만 

최고법원 

도서

∙ 만 최고법원 내에 치 

∙법원 직원, 앙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학의 법학 공 교수, 학생  연구직 상 서비스

∙사법원 법학 자료 검색 시스템 제공

∙법률 문헌과 DB, 보 검색 등

독일 

연방 법원 

도서

∙독일 연방 법원 내에 치 

∙독일 연방 법원인 Bundesgerichtshof의 도서 은 법률 서 , 례, 연구 자료 등을 수집하여 근 제공

∙법률 련 자료와 정보의 검색, 리서치 지원, 문 도서  서비스로 법률 분야 정보 제공

<표 2> 문도서 의 국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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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  

재, 법원도서 은 사법부 견학 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시민 법률교육, 모의법정 등 사법의 

요성을 인식시키고 국민과 사법부간의 친근감을 제고할 수 있는 주민 친화  법률 분야 교육 로

그램을 운 하고 있다. 한 법률 분야 문가들의 교류와 논의가 가능한 국내․외 법률 학술 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법조인  일반인을 상으로 한 법률 분야 정보자원, 정보서비스, 교류  논의의 

장 등 시설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시설, 인력, 보안체계 등을 고려할 때 재의 법원 상황에서는 상기에서 

제시한 ‘사법정의허 ’ 조성사업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역할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사법의 심지로서의 네덜란드 헤이그와 국제외교와 평화의 상징인 스 스 제네바 

사례는 우리 사회의 법률  이해와 교육을 증진시키고, 법률 문가  일반인의 교류를 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한 시사 을 제공해  수 있을 것이다. 

한, 최근의 문도서  패러다임 변화  하나는 문도서 이 모기 과 외 이용자  일반 시민을 

연결하는 매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도서 은 법률 특화 장서, 인력, 시설 등 

자원에 기반하여 법률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을 한 친화  국민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Ⅳ. 연구방법  차

본 연구에서는 법률정보허 로서 법원도서 의 지식정보공유 기능과 역할 강화를 모색하기 

도서 명 내용

캐나다 

법원 도서

∙캐나다 법원 내에 치 

∙Supreme Court Library는 서 , 례, 법률 데이터베이스 등을 수집하고 국민들에게 법률 련 정보 근을 제공

미국 

의회 법률도서

∙미국 의회 내에 치 

∙법률 련 자료와 례, 법령 등의 수집, 장, 보 을 담당하며,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문 도서 집, 연구 지원 

등을 통해 법률 련 정보 제공

▼▼▼▼▼

∙ 문도서 의 핵심 특성이 일차 으로 모기  내부에 치하며, 모기 의 임직원을 서비스 상으로 하기에 문도서 의 상은 

모기 과의 계에 큰 향을 받음

∙ 문도서 의 상을 공고히 하기 해서는, 모기 의 사명에 하게 문도서 이 기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모기 의 특성에 

맞게 소속된 문도서 의 공통된 응 략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함

∙ 문도서 의 주제 특화 장서, 인력 등 자원에 기반한 문도서 으로의 주제 문 서비스와 병행하여 최근에는  친화  국민서비스까

지 확 하는 추세임

∙최근의 도서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문도서 의 새로운 역할로서 모기 과 외 이용자를 연결하는 매개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부상됨

∙ 문도서 의 특성화 서비스와 국민서비스 각각에 두는 비 의 차이는 기 마다 상이함

∙공공기  는 유사 특성을 지닌 모기 의 특성에 따라 국민 사 역할을 도서  서비스와 결합하여 모기 의 역사  서비스, 모기 의 

국민 교육  홍보 서비스와 함께 복합문화시설로서 라키비움화 하여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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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문헌분석  사례분석, 그리고 사법 련 계자 면담  실제 이용자 상 설문과정을 거쳤다. 

첫째, 문헌분석을 통해 법원도서  련 기존의 연구문헌을 조사하고, 법원도서 의 민간개방

의 필요성과 역할변화를 모색하는 선행연구들을 조사분석했으며, 이로부터 시사 을 도출하 다. 

둘째, 사례분석을 통해 ‘사법정의허 ’ 조성사업에 맞추어 법원도서 의 법률정보허 의 랜드마크가 

되기 기 역할변화 에서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재의 법원도서 의 황과 비교분석하 다. 

셋째, 문가 면담을 실시하 으며, 변호사와 법학 문 학교 교수, 도서   문헌정보학, 건축

분야 문가 등 8명을 상으로 하 다. 

넷째,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법원도서  주 이용자인 내부이용자(법 , 법원공무원 등), 외부

이용자(변호사, 법률분야 종사자, 로스쿨 는 법  교수  학생 등)를 상으로 설문 조사․분석

을 실시하 다. 

의 과정에 한 내용은 다음 <그림 3>과 같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역할  기능을 도출하 다. 

단계 연구방법 연구내용

1단계
황

분석

문헌분석 - 법원도서  련 연구자료 조사  분석

사례분석
- 법원도서 이 추구해야 하는 법률정보 허  역할을 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 조사

- 법원도서 이 벤치마킹할 부분과 재의 한계 분석

⇩ ⇩ ⇩

2단계
인식

조사

계자

면담

일시 - 2023년 10월 15일 ~ 2023년 10월 28일

진행방법 - 인터뷰 문항을 메일을 통해 온라인 발송하여 조사함

참여자
- 법률 분야 문가, 도서   문헌정보학 분야 문가, 공공건축물 설계  련 업무를 

수행 문가 등 총 8명

면담내용 - 법률 문가를 한 정보서비스, 국민을 한 복합문화서비스 등에 해 집 으로 면담함 

이용자 

설문

일시 - 2023년 10월 30일 ~ 2023년 11월 10일

진행방법 - 온라인 설문 조사 배포

참여자
- 내부이용자(법 , 법원공무원 등), 외부이용자(변호사, 법률분야 종사자, 로스쿨 는 법 교

수  학생 등) 206명

설문내용
- 일반사항, 법원도서  이용 황  이용 만족도,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건립/설치,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국민서비스 등 총 16문항으로 구성함

⇩ ⇩ ⇩

3단계
정책

제안

시사  도출 - 문헌분석, 사례분석, 계자 면담, 이용자 설문 등을 총체 인 시사  도출

역할  

기능 제안
- 법률정보허 로서의 역할  기능 도출  총체  제안 

<그림 3> 연구 차  연구추진체계

Ⅴ. 면담  설문을 통한 인식조사

1. 계자 면담을 통한 인식조사 

면담내용은 법률 문가를 한 정보서비스와 국민을 한 복합문화서비스에 한 내용으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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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면담 상은 법조인, 도서   문헌정보학 문가, 건축분야 문가 등 총 8명으로 하

으며, 법원도서 의 추천과 련연구가 있는 교수진을 섭외하 다. 면담은 비 면 방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면담내용은 법원도서 이 아닌 법원도서 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확장을 해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가 되는 것에 제 하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 등에 해서 질문하

다. 그 외의 질문 내용은 지면의 한계상 본 연구에서 제외하 다. 

가. 법률 문가를 한 정보서비스

먼 , 이후 법원도서 이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에서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률 문가를 

한 정보서비스에 한 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1) 법률 문가 상 온라인 서비스, 2) 각종 

법률자료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서비스 확 , 3) 다양한 법률 련 도서 과의 력 네트워킹, 

4) 어디서든 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 5) 지능형 데이터 분석서비스 

등을 도입, 6) 연구 심공간 조성, 7) 연구 심공간 내 담 사서직원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8) 형 

로펌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최신 법률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하 다.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사

∙법률 문가를 한 온라인 서비스 필요

1) 법률 문가 상 온

라인 서비스

2) 각종 법률자료의 디
지털화와 온라인 

서비스 확

3) 다양한 법률 련 
도서 과의 력 

네트워킹

4) 어디서든 례 정보
를 열람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
5) 지능형 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을 도입

6) 연구 심공간 조성
7) 연구 심공간 내 

담 사서직원의 맞

춤형 서비스 제공
8) 형 로펌에서 제공

하는 국내․외 최신 

법률정보를 제공
9) 외부 공개 확

10) 외국 온라인  

확

∙시간을 효율 으로 활용하려다 보니 온라인 공간에서 필요한 자료와 례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음

∙ 문가를 한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은 문 사업자에게 맡기고, 청소년과 

일반인을 해 법률 교양에 한 온라인 서비스만 제공할 것인지 등에 한 논의 필요

∙각종 법률자료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서비스의 확 , 결문공개, 제공서비스의 범 를 폭 확 하여 

법원 외에 변호사 등도 쉽게 하 심이나 법원 례를 확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법률 련 
도서 과의 력 네트워킹 등을 통해, 복합센터가 국가법률지식정보의 허  역할을 수행

∙지식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실행, 법률 문가 이외에 국민도 집에서 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

∙사법부 내부 서비스를 해서는 각종 사법 행정지원  재 사무지원 서비스와 함께, 지능형 데이터 분석서비
스 등을 도입, 사법부 외부 법률 문가  국민 서비스를 하여 사법부 지식정보의 디지털 아카이빙 

 데이터 인 라를 구축하여 사법부의 빅데이터 서비스 랫폼으로 기능

∙자료를 면 디지털화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됨

∙도서  자료를 직  수집해 연구하는 교수나 변호사는 극히 일부

∙연구 심공간 조성 필요

∙(가칭)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내 연구 심 공간 조성이 필요하며, 그 공간에는 담 사서직원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형 로펌 등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최신 법률정보를 제공

∙열람실 공간  컴퓨터 수를 획기 인 수 으로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 한 부분임

∙법원 내 발간 자료  종합법률정보에 수록되어 있으나 내부 열람만 가능한 자료들이 상당수 있는데, 

 자료들에 한 외부 공개 확  
∙외국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구독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져서 도서 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학교에서는 아  외국 온라인  등을 구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

∙국가  차원에서 외국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회원으로 등록된 법률 문가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일반 장서의 열람 기회도 회원으로 등록된 법률 문가에게 확  필요

<표 3>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 문가를 한 정보서비스



 법률정보허브로서 법원도서관의 지식정보공유 기능과 역할 강화에 관한 연구

- 93 -

나. 국민을 한 복합문화서비스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로서 법원도서 이 국민을 해 제공해야 할 복합문화서비스에 

한 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많은 면담자들이 강조했던 것은 오랜 기간(20~30년 이상) 법 으로 

사하다가 정년퇴직한 연로 법 을 모셔 국민들과 화할 수 있는 자리마련, 다양한 복합 문화 

커뮤니티 스페이스로써 열린 공간제공,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라키비움(도서 , 아카이 , 박물  

포 )의 도입과 시, 문화, 교육 등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합한 공간유연성을 확보 등이었으며, 

구체 인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항목

▶

시사

∙청소년이 아닌 국민들을 상으로 법률 문 복합문화서비스를 제공할 거리는 많지 않아 보임

∙오랜 기간(20~30년 이상) 법 으로 사하다가 정년퇴직한 연로 법 을 모셔 국민들과 화할 

수 있는 자리(토크 콘서트 등)

∙오랜 재  경험과 그 과정에서의 고뇌와 고충 등을 국민들께 공유한다면 재 에 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

∙오랜 기간(20~30년 

이상) 법 으로 사

하다가 정년퇴직한 연

로 법 을 모셔 국민들

과 화할 수 있는 자리

(토크 콘서트 등)

∙오 스페이스에서 다

양한 문화 로그램(음

악회 개최, 체험 로그

램 운

∙인터넷 서비스인 종합

법률서비스

∙법원도서 이 제공하

기 어려운 실제 체험형, 

참여형 각종 서비스나 

로그램의 제공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라키비움의 도입과 

시, 문화, 교육 등 기능

을 수행하는 데 합한 

공간유연성 확보

∙디지털 콘텐츠를 바탕

으로 다양한 교육과 체

험, 문화 로그램

∙법률 문 교양 강좌 

개설 

∙법교육 기회 확충, 법률 

련 세부 주제에 련

된 문학, 화 등의 큐

이  등 법문화 확산

∙법률문화 술콘서트

와 같이 컨셉이 모호하

고 보여주기식 행사가 

될 가능성이 큰 서비스

에 해서는 신 하게 

고려할 필요 

∙기존의 법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엄숙, 권 , 가지 말아야 할 곳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선 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복합 문화 커뮤니티 스페이스로써 열린 공간으로 건립

∙오 스페이스에서 다양한 문화 로그램(음악회 개최, 체험 로그램 운 , 다양한 재  교육 로그램 

운 , 사 라이  톡, 정기 인 법 과 시민의 북토크, 시민 변론 토론 회, 국민 모의법정 운  

등등)을 기획하고 운

∙인터넷 서비스인 종합법률서비스의 충실화로 나아가야 할 것

∙법률지식과 문화 등에 한 근성뿐만 아니라 법원도서 이 제공하기 어려운 실제 체험형, 참여형 

각종 서비스나 로그램의 제공  특히 다양한 국민 홍보를 통한 인지도 확 와 이용률 제고 

등이 가능한 여러 제안 내용이 매우 정

∙법률정보는 법률 문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요한 정보

∙하지만 내용이 어렵고 문가의 역이라는 생각이 커서 법률지식정보에 한 심도가 맞은 실정임

∙ 문법률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할 때 법률지식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많은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단됨

∙공간구성은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라키비움(도서 , 아카이 , 박물  포 )의 도입과 시, 문화, 

교육 등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합한 공간유연성을 확보하여 일반국민들이 일상에서 하는 복합문화 

시설로 인식함으로써 국민들의 법률정보 근성도 향상될 것

∙국민 상의 풍부한 복합문화서비스 제공을 하여, 사법부 생산  소장 법률문헌  자료의 디지털 

자원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과 체험, 문화 로그램이 가능함

∙ 시  는 디지털 체험 을 마련하고 모의법정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를 한 법률교육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로그램 제안

∙첨단기술과 디지털 콘텐츠를 용하여 고 과 역사, 법정소설과 화 등을 매개로 실생활에 가까이 있는 

법률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 기획

∙국민을 상으로 한 법률 련 도서 독후감 회, 법률 련 교양 강좌 개설 등 

∙법교육 기회 확충, 법률 련 세부 주제에 련된 문학, 화 등의 큐 이  등 법문화 확산을 하여 

필요한 기능 

∙법률문화 술콘서트와 같이 컨셉이 모호하고 보여주기식 행사가 될 가능성이 큰 서비스에 해서는 

신 하게 고려할 필요 

∙공간  배치에서도 재   연구를 한 업무 공간과 충분히 분리될 수 있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법원과 부지를 공유하는 기 에서 일반 주민을 한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는 것은 해 보이지 

않으며, 변호사 회 등 해당 문제에 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에 그 역할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

<표 4> 국민을 한 복합문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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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를 상으로 인식조사

인식조사를 한 설문 상은 내부이용자(법 , 법원공무원 등), 외부이용자(변호사, 법률분야 

종사자, 로스쿨 는 법 교수  학생 등) 등이며, 총 206명이 응답하 다. 설문방법은 비 면 

방식(온라인 설문조사)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원도서   서 동 주변의 사무실 등에 일일이 

화하여 요청하 다. 설문내용은 일반사항, 법원도서  이용 황  이용 만족도,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건립/설치,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국민서비스 등 총 16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법원도서 의 역할  기능 강화 측면에서 분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연령

에서는 ‘20 ’ 8명(3.9%), ‘30 ’ 51명(24.8%), ‘40 ’ 78명(37.9%), ‘50 ’ 59명(28.6%), ‘60  

이상’ 10명(4.9%)으로 나타나 40 의 설문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거주지역에 한 설문에서는 

‘서울특별시’ 107명(51.9%)으로 나타나 과반수를 넘었으며 다음으로는 ‘경기도’ 59명(28.6%), ‘부산

역시’ 13명(6.3%)으로 악되었다. 직업에 한 설문에서는 ‘법 ’ 60명(29.1%)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설문참여집단으로 악되었으며 ‘법원공무원’ 58명(28.2%), ‘변호사’ 32명(15.5%), ‘도

서  사서’ 16명(7.8%), ‘법률분야 종사자’ 13명(6.3%)순으로 조사되었다.

경력에 한 설문의 경우 ‘1년 미만’ 9명(4.4%), ‘1년 이상- 5년 미만’ 20명(9.7%), ‘5년 이상- 

10년 미만’ 30명(14.6%), ‘10년 이상 - 15년 미만’ 47명(22.8%), ‘15년 이상 - 20년 미만’ 38명

(18.4%), ‘20년 이상’ 62명(30.1%)으로 악되어 20년 이상 근무집단의 설문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 다. 

가. 법원도서  이용 황  이용 만족도

먼 , 법원도서  이용 황을 분석하 으며, 법원 도서  방문횟수에서는 ‘주 3회 이상’ 8명(3.9%), 

‘주 1-2회 정도’ 19명(9.2%), ‘월 1-2회 정도’ 27명(13.1%), ‘연 1-2회 정도’ 37명(18.0%)으로 악

되었다. 

항목 N %

법원도서  방문 횟수

주 3회 이상 8 3.9

주 1-2회 정도 19 9.2

월 1-2회 정도 27 13.1

연 1-2회 정도 37 18.0

거의 이용하지 않음 115 55.8

<표 5> 법원도서  방문 횟수

법원도서  방문목 에서는 ‘법률 련 문자료의 검색  이용’ 33.2%, ‘소장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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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온라인 법률 콘텐츠 이용’ 20.3%, ‘문화  교육 로그램 이용’ 9.3%로 악되었다. 

항목 N %

법원도서  

방문목

법률 련 문자료의 검색  이용 100 33.2%

소장도서 열람 86 28.6%

온라인 법률 콘텐츠 이용 61 20.3%

문화  교육 로그램 이용 28 9.3%

법률분야의 문사서를 통해 필요한 정보 지원 20 6.6%

6 2.0%기타

* 다 응답

<표 6> 법원도서  방문목

법원도서  이용시 반  만족도 분석에서는 ‘자료  서비스’ 4.00, ‘독서  문화 로그램’ 

3.78, ‘내부공간’ 3.95, ‘이용 편의시설’ 3.87, ‘운 기간  시간’ 3.83, ‘도서  치  이동거리’ 

2.88로 나타나 자료  서비스 항목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으며 다음으로는 내부공간으

로 악되었다. 반 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  항목은 도서  치  이동거리로 나타났다. 

항목 M SD

자료  서비스 4.00 .93

독서  문화 로그램 3.78 .96

내부 공간 3.95 1.00

이용 편의시설 3.87 .99

운 기간  시간 3.83 .96

도서  치  이동거리 2.88 1.33

<표 7> 법원도서  이용시 반  만족도

나. 법원도서 에서 제공하는 법률 정보서비스의 요도

법원도서 에서 제공하는 법률정보서비스의 요도를 악하고자 하 으며, ‘재 지원을 한 

국내․외 법률 자료의 수집․보존․정리  제공’, ‘법률 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 발간 

 편찬’, ‘법률종사자  일반국민에 한 국내․외 법률 자료 제공’, ‘각종 법률 련 문화 로그램 

운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한 문서비스 개발  지원’, ‘지역의 각종 도서  지원  

력사업 수행’으로 나타나 재 지원을 한 국내․외 법률자료의 수집․보존․정리  제공이 

가장 높은 요도를 보여주었으며 다음으로는 법률 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률종사자  일반

국민에 한 국내․외 법률자료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반 로 가장 낮은 법률정보서비스 요도를 보여  항목은 지역의 각종 도서  지원  력사업 

수행으로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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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M SD

재 지원을 한 국내․외 법률자료의 수집․보존․정리  제공 4.88 .47

법률 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4.87 .49

법률종사자  일반국민에 한 국내․외 법률자료 제공 4.78 .70

자료 발간  편찬 4.69 .75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한 문서비스 개발  지원 4.21 1.16

각종 법률 련 문화 로그램 운  등 4.16 1.13

지역의 각종 도서  지원  력사업 수행 3.99 1.26

<표 8> 법원도서 에서 제공하는 법률정보서비스 요도

다.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건립  설치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의 요기능에 한 분석에서는 ‘법률 문가를 한 심층 인 

정보서비스’가 30.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법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법률정보 제

공, 상담  다양한 복합 법률문화서비스 제공’ 22.2%, ‘ 국민서비스를 한 복합문화공간 구축’ 

17.9%로 나타났으며 지식정보공유 복합센터 건립 치에 한 설문에서는 ‘ 법원 주변’ 102명

(52.3%)으로 나타나 과반수를 넘었으며 ‘서울법원종합청사 주변’ 61명(31.3%), ‘고양시 일산 재 

법원도서  법마루 소재지 주변’ 21명(10.8%)으로 나타났다. 

항목 N %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요기능*

법률 문가를 한 심층 인 정보서비스 142 30.6

법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법률정보 제공, 

상담  다양한 복합 법률문화서비스 제공
103 22.2

국민서비스를 한 복합문화공간 구축 83 17.9

사법 문화 확산  사법 정의를 실 하는 공간 활용 51 11.0

기타 85 18.3

* 다 응답

<표 9>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요기능

라.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국민서비스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로서 국민 서비스  로그램 필요도를 조사하 다. 세부 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소장자료 디지털화/주제별 컬 션’, ‘VR 법률 시  운 ’, ‘사법부 지식정보 

온라인 참고정보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법률정보  도서추천서비스’, ‘참여․체험형 로그램’, 

‘ 시 로그램(법원사 등)’, ‘법률 련 교육 로그램’, ‘법률지식 근성 향상 로그램(세미나, 

워크  등)’, ‘ 내외  력 네트워크’로 악되어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국민서비스/

로그램 필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소장자료 디지털화/주제별 컬 션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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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빅데이터 기반 법률정보  도서추천서비스로 악되었다.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국민서비스/ 로그램 필요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VR 법률

시  운 으로 악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참여․체험형 로그램으로 나타났다. 

항목 M SD

소장자료 디지털화/주제별 컬 션 4.46 .74

사법부 지식정보 온라인 참고정보서비스 4.40 .81

빅데이터 기반 법률정보  도서추천서비스 4.33 .80

법률지식 근성 향상 로그램(세미나, 워크  등) 4.01 .96

법률 련 교육 로그램 3.97 .95

내외  력 네트워크 3.83 .93

시 로그램(법원사 등) 3.76 1.06

참여․체험형 로그램 3.67 1.05

VR 법률 시  운 3.53 1.10

<표 10>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국민서비스/ 로그램 필요도

3. 면담  설문결과 분석기반 시사  

의 면담  설문내용을 기반으로 법원도서 이 역할  기능변화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 강화

되어야 하는지에 한 시사 을 정리하 다. 

첫째, 국가 표 법률 문도서 으로서의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해야 하며, 이 경우 국가 표 법률 

문도서 으로서 법률정보에 한 국민서비스 수행, 법률정보제공기 의 심 허 기 , 지역의 

커뮤니티센터와 차세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미래지향 인 운 시스템을 갖춘 최고의 법률 

문 국가도서 , 사법부 구성원  법률 문가에 한 정보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로서 추구해야 할 주요 역할은 문화된 법률서비스 제공과 

나눔, 공유의 심지, 국가 법률지식 정보의 허  역할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공간을 제공

하는 역할, 그리고 국가의 법률과 재 에 한 지식정보의 허  역할이다. 

셋째, 정보서비스와 복합문화서비스 제공부분에서 법원도서 은 법률 문가 상 온라인 서비스, 

각종 법률자료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서비스 확 , 다양한 법률 련 도서 과의 력 네트워킹, 

어디서든 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에 한 정보서비스 방향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을 한 서비스로는 오랜 기간(20~30년 이상) 법 으로 사하다가 정년퇴직한 연로 

법 을 모셔 국민들과 화할 수 있는 자리(토크 콘서트 등), 법원도서 이 제공하기 어려운 실제 

체험형, 참여형 각종 서비스나 로그램의 제공, 디지털 콘텐츠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과 체험, 

문화 로그램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5권 제2호)

- 98 -

넷째,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로서 법원도서 은 재 지원을 한 국내․외 법률자료의 

수집․보존․정리  제공에 가장 집 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의 요기

능에 한 분석에서는 ‘법률 문가를 한 심층 인 정보서비스’, ‘법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법률정보 제공, 상담  다양한 복합 법률문화서비스 제공’ 등의 의견이 높게 나타나, 사법부 지식

정보 공유 복합센터 건립 후 문가를 한 심층 인 법률 정보서비스 제공을 하는 기능을 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들을 한 법률정보 제공과 상담이라는 국민 서비스의 확장 기능도 

제고해야 한다. 

다섯째,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국민서비스/ 로그램 운  시 소장자료 디지털화/주

제별 컬 션과 빅데이터 기반 법률정보  도서추천서비스 등과 같은 자료 심, 정보서비스 심의 

국민서비스와 로그램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Ⅵ. 법원도서 의 역할  기능 강화 략

사례 분석을 통해 볼 때, 법률정보허  조성은 그 지역의 법률 , 학문 , 그리고 국제  지 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헤이그와 제네바의 사례는 서 구 사법정의허  조성 

사업에 요한 시사 을 제공한다. 한 문가 면담  이용자 인식조사결과는 법원도서 이 

법률정보허 가 되기 해서는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로의 역할  기능을 다양하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법원도서 의 법률정보허 로서의 역할  

기능 강화 략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 어 제시하고 한다. 

1.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로서의 역할

먼 , 법률정보허 가 되기 해서는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가 건립이 되어야 하고, 이를 

한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국가 법률지식정보의 허  역할이다. 법원도서 의 주 기능은 문화된 법률 정보서비스에 

있으므로, 법률 문도서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헌법재 소도서 , 국회도서  등도 

해당 모기 의 역할, 사명, 특징, 그리고 정보요구에 맞춰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법원도서 은 

법원 련 업무  연구를 효율 으로 지원하기 해 다양한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상은 법원 구성원인 법 , 법원공무원, 재 연구원, 기타 법조직역(검사, 변호사, 공증인, 

법무사, 집행  등)과 국민에게까지 서비스를 확 하여 법률 문인  계 직원, 국민에게 필

요한 문정보 지식과 연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문지식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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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재   연구지원, 법원 소속 이용자층의 즉각 인 정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한 연구

도서  역할, 법률 련 도서 의 력 네트워크 구축, 외국도서 과의 정보자료 교환을 통한 국제

화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한다.

둘째, 국민과 함께하는 도서 을 한 국민 서비스 역할을 해야 한다. 법원도서 은 2018년 

법마루 개  후부터 국민을 상으로 한 국민 서비스 역할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서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법률정보 지식 나눔’의 공간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법률정보에 한 국민 

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차세  도서 으로 도약할 수 있는 미래지향  도서  서비스 제공 역할을 해야 한다. 

4차산업 명과 함께 새로운 정보요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보를 습득하고 검색, 근, 

제공, 보 하는 방법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도서 은 자도서 이나 원문

DB,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최신기술을 도입한 장서 검 서비스나 문화 로그램을 지향하여 

국민의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넷째, 구나 근이 용이한 도서  서비스 제공 역할을 해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는 도서  

시설로서 장애인, 다문화,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도 이용의 제약 없이 디지털화되고 개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제공해야 한다. 

2.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로서의 기능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 문화센터로의 법원도서 은 법률에 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식 향유와 이해 증진, 교육활동, 문화행사, 커뮤니 이션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표로 하는 도서 이어야 하며, 이를 해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는 법률 문 정보서비스를 지향하는 표 법률정보 문

도서 이자, 국가도서 이므로 국민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 으로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정보 제공, 이용자 정보 근 확 , 도서 과 력망을 통한 자료 제공 확 를 통한 

정보복지실 , 문화 서비스 제공  확 , 국민 맞춤형 서비스, 독서 로그램, 경계를 넘는 서비스 

연계, 모든 계층을 상으로 교육 로그램 제공, 그리고, 공간의 개방성, 분권형 도서  운  체계,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 교류 력의 랫폼 기능, 도서 운 체계의 질  제고, 력체계 

강화, 자원 공유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법률 문 허  기 으로서의 기능이다.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는 법률 지식정보의 

허 (HUB) 기 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국민이 법률에 한 지  욕구를 충족하고 필요한 

학습정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률정보 콘텐츠로 된 

다양한 정보를 수립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북큐 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필요한 정보를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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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법률 문 장서 아카이 로서의 기능이다. 법원도서 은 사법부의 앙도서 이자 법률 

문 국가도서 으로서 국내․외 법률정보를 범 하게 수집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고, 법

원의 재 사무를 지원하고, 재는 국민 도서 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민국 법률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법원도서 은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주요 결, 각종 

재 자료, 법률문헌 등의 원문, ‘법률 자책’과 ‘외국법률 자책’, 재  련 상자료와 국내․외 

법률 련 정보를 담은 도서, 비도서, 자책, 연속간행물을 모두 망라하여 수집하여, 법률정보의 

심지인 K-법률 아카이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국민 지역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 제공이다. 법원도서 은 법률의 핵심 커뮤니티 공간

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법률 련 자료  정보 제공을 심으로 이용자 친화

인 공간구성이나 국민 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화 인 공간구성이 필요하다. 한 결 정보나 

법률 련 정보 이용 시 필요한 디지털 자기기 설비  비품, 기기의 도입, 도서  로그램, 서비스 

등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도서 을 극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법률자료를 

활용한 교육과 체험 로그램의 개발과 운  기능: 법률 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원사 

자료 등을 시  홍보하고, 법률 교육 로그램을 개최하며, 법률 교육 크 을 법조인  법학 

문가들과의 력을 통해 개최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차세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 법률 지식 문화 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차세  공유 복합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법률과 문화에 심이 많은 국민과 법률 

련 기   교육 기  종사자, 센터의 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을 상 로 법률 지식 근성

을 확 해야 한다. 한, 법률문화 술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법과 술을 융합한 시회

같이 다양한 문화와 술 로그램을 제공하여 법률 문화의 확산과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진

하고, 국민들에게 법률에 한 심과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할 필요도 있다. 

3. 법률 문화 확산을 한 근성 확  방안

법률 문화의 확산은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히 법  도움을 받는 데 

요하다. 이는 민주  가치를 증진시켜 사회  정의와 평등을 진한다. 한, 사회  신뢰와 

안정을 구축하며, 경제  안정성과 성장을 지원한다. 법률 문화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권리가 

존 되고 보호받는 포용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법률 문화의 확산은 개인과 사회 

반에 걸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이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구체 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는 법원도서 의 역할 확장을 통해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의 건강한 

발 에 기여하며,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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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지식 근성 향상 로그램 운

일반인들이 법률에 한 이해를 높이고 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각 로그램은 

문가들의 강연과 실  사례 연구를 통해 실용 인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께 강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해 다양한 유형의 오  세미나  워크 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국민들을 상으로 한 법률 기  지식을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법  용어 

해설, 법의 구조와 체계 소개 등을 포함한 법률 기  오  세미나 제공, 법률 근성을 높이기 해 

실생활에서 자주 할 수 있는 법  이슈에 한 시 제시, 특정 법률 분야에 한 깊은 이해를 

돕기 한 법률 분야별 워크  개최, 수사법, 형사법, 상속법,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에 해 문가들이 강연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 마련, 그리고 참가자들이 실제 사례를 

토 로 법률 용 방법을 학습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이다. 

한 법률정보 활용 워크 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법률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한 

워크 을 개최하고, 법률 정보원과 검색 도구에 한 안내와 활용법을 소개하고, 법률 정보검색 

 해석의 기술을 실습을 하며, 참가자들은 실제 상황에서 법률정보를 찾아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 학  연구소와의 업 추진

해외의 학이나 연구소와의 력을 통해 법률 교육, 연구 로젝트, 국제 학술 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도 권장된다. 법학과, 법학 연구소, 국제 법률 연구 센터 등과의 력을 통해 학문 인 

교류와 연구 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근 방식은 법률 문화의 확산이 단순한 정보 달을 넘어서 사회  참여와 력을 통한 

지속 인 학습과 발 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다. 이는 법률 지식의 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체의 법률  소양을 강화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상된다. 

다. 트 십  업 로젝트 추진

법률 문화 확산을 한 효과 인 략으로 트 십 구축, 외부 문가의 청, 그리고 업 

로젝트의 추진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략들은 법률 지식의 확산과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첫째, 트 십 구축이다. 법률 문화 확산을 해 법률 련 단체, 기 , 

학 등과의 트 십을 형성하는 것은 필수 이다. 이러한 트 십은 상호 력을 바탕으로 

하며, 참여 기 들 간의 지식, 자원  네트워크를 공유한다. 트 십을 통해 참여 기 들은 서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폭넓은 에게 법률 지식을 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한다. 

둘째, 외부 문가 청이다. 다양한 법률 분야의 문가를 청하여 워크 , 세미나, 특강 등을 

개최하는 것은 지식 공유와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이용자들에게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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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실 인 법률 지식을 제공하며, 문가와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진한다. 이는 법률에 

한 일반 의 이해를 깊게 하고, 법률 문화에 한 심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업 로젝트이다. 법률 련 분야에서 업 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다양한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로젝트는 상호 학습과 력의 

장을 마련하며, 참여자들에게 실제 인 법률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경험을 나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넷째, 업계 이벤트  네트워킹 행사 참여이다. 법률 분야의 발 과 력 증진을 해 련 업계 

이벤트, 컨퍼런스, 토론에 극 으로 참여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법률 문가, 기업, 단체 간의 

연결고리를 형성하여 서로의 비즈니스, 연구, 교육에 한 이해와 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략들은 외 인 네트워킹을 극 으로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문가와 기

들과의 력  지식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법률 문화의 확산과 사회  참여를 진하며, 

법률 지식의 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라. 디지털 아카이  

디지털 아카이  구축은 법률 자료의 근성과 활용성을 폭 향상시키는 핵심 략으로, 소장 

자료, 법률 문서, 례 등의 요한 법률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고 이를 온라인 원문 서비스

로 제공함으로써, 법률 정보의 근성을 크게 넓힌다. 이러한 디지털화 과정은 법률 자료의 보존을 

강화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이용자들이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한, 

법률과 련된 주제별 컬 션을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필요한 법률 정보를 빠르

고 효율 으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식의 정보 제공은 이용자들의 

개별 인 필요와 선호를 충족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악, 비디

오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법률 정보는 보다 넓은 에게 법률 지식을 달하고, 이해를 

돕는 요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디지털 아카이 의 활용은 법률 정보의 보 을 진하며, 법률 

문화의 변 확 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마. 자도서  DB구축  서비스

자도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서비스는 법률 정보의 디지털 근성을 신 으로 향상

시키는 략이다. 이 략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사용자들이 지리  

제약 없이 법률 자도서 의 자료를 검색, 열람 신청, 원문 보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필요한 법률 자료를 실시간으로 근하고, 원하는 정보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된다. 한, 자기기에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자책 형태로 제공하

는 기능은 이용자가 법률 자료를 휴 하고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게 함으로써, 법률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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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성과 편의성을 극 화한다. 이러한 자도서  DB 구축  서비스는 법률 지식의 확산과 

이해를 진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며, 디지털 시 에 맞는 법률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바. VR 시

VR을 활용한 가상 시공간을 통해 법률 문도서 에서만 할 수 있는 시물, 체험물 등을 

실감 나는 시회장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VR을 통해 법률 련 시물을 마치 

장에서 보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률 지식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SNS와 즐겨찾기 기능을 추가해 이용자의 선호도를 악하여 활용 가능한 데이터 수집을 

수집하며, 이를 통해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둘째, 이용자들이 가상 공간에서 시물과 극 으로 상호작용하며 직  탐험할 수 있는 기능은 

기존의 수동  람 방식을 넘어서 극 인 참여와 몰입을 유도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이용자들

에게 보다 효과 인 학습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보존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용자가 가상 공간에서는 시물을 자유롭게 만질 수 있어 

작품이 훼손될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넷째, 가상 실 기술을 활용한 법정 체험제공이다. 이러한 법정체험은 사용자에게 실제 재  차

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가상 법정에서의 재  체험은 실제 재 의 분 기와 차를 

실감 나게 재 하여 사용자에게 장감을 제공할 것이다. 한, 가상 실과 증강 실을 통해 다양한 

법률 사례를 시각화하고, 사용자가 실제로 사례를 해결하거나 법률 인 결정을 내리는 시뮬 이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사고력과 단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례 연구  법률 시뮬 이션 제공이다. 가상 실과 증강 실을 활용하여 다양한 법률 

사례를 시각화하고, 사용자가 실제로 사례를 해결하거나 법률 인 결정을 내리는 시뮬 이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곧 국민들의 법률  사고력과 단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사. 사법부 지식정보 온라인 참고정보서비스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로서 법원도서 은 국민사법 근성 확 를 해 사법지식정보 

온라인 참고정보서비스의 일환으로 법률정보조사 회답, 국외정보 번역, 팩트북  발간자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미국 UCLA 법학 문도서 은 연구자들의 집 인 연구를 한 

체계 인 참고정보서비스와 참고자료 이용실을 운 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용

자들이 특정한 자료의 서지사항을 찾고, 한 법  출처를 식별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도서 의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집에 한 일반 인 개요를 제공한다.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5권 제2호)

- 104 -

아. 빅데이터 기반 법률정보  도서추천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법률정보  도서추천서비스 제공도 필요하다고 본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용자의 심사를 심으로 한 법률정보  도서추천서비스를 제공하여 련 자료를 온라인을 통

해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과정의 반복을 통하여 계속해서 정교한 정보 추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한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법률지식 근에 어려움이 있는 일반 

이용자가 할 수 있는 정보 역을 자동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자.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 

반응형 홈페이지의 구축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의 서비스 근성과 효율성을 극 화하는 요

한 략이다. 이 홈페이지는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

나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용자들은 이 앱을 통해 특정 주제나 키워드로 법률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법령, 례, 규정 등을 신속하게 근할 수 있다.

한, 홈페이지는 최신 법 개정 내용, 결 결과 등 최신 이슈에 한 정보를 지속 으로 업데이트

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법률 분야의 최신 동향을 쉽게 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 홈페이지 내에 구축된 커뮤니티 기능은 이용자들 간의 

소통과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하며, 법률과 련된 경험 공유와 의견 교환을 진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사용자 참여를 높이고, 법률 문화에 한 심과 이해를 증진시킨다.

이러한 반응형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구축은 법률 정보의 디지털화  모바일 근성을 강화

하며,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법률 지식을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법률 문화의 

변 확 와 법률  소양 강화에 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상된다.

Ⅶ. 결론  제언

법원도서 은 국가 법률지식정보의 허 로서, 문지식 제공을 통한 재   연구지원, 법원 

소속 이용자층의 즉각 인 정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한 연구도서  역할, 법률 련 도서

의 력 네트워크 구축, 외국도서 과의 정보자료 교환을 통한 국제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야 한다. 법원도서 의 법률지식정보 허  역할을 구체 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도서 은 국민과 함께하는 도서 으로서 ‘법률정보 지식 나눔’의 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법률정보에 한 국민 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 미래지향  도서  서비스 제공 

역할로 자도서 이나 원문DB,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최신기술을 도입한 장서 검 서비스나 

문화 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근이 용이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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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법률 분야 문도서 으로서 장애인, 다문화, 노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에게도 이용의 제약 

없이 디지털화되고 개방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정보제공 기능, 서비스 기능, 교육 기능, 공간  공동체 인 라 기능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법률정보 콘텐츠를 수립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북큐 이션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주요 결, 각종 재 자료, 법률 문헌 등의 원문, ‘법률 자책’과 ‘외국법률 자책’, 재  

련 상자료와 국내외 법률 련 정보를 담은 도서, 비도서, 자책, 연속간행물을 모두 망라하여 

수집하여, 법률정보의 심지인 K-법률 아카이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결 정보나 법률 련 정보 이용 시 필요한 디지털 자기기 설비  비품, 기기를 도입하

고, 도서  로그램, 서비스 등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도서 을 극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률 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원사 자료 등을 시  홍보하고, 법률 교육 로그램

을 개최하며, 법률 교육 워크 을 법조인  법학 문가들과의 력을 통해 개최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법률 문화 확산을 한 근성 확 가 필요하며 이를 한 방안으로는 법률지식 근성 향상 

로그램 운 , 학  연구소와의 업 추진, 트 십  업 로젝트 추진, 업계 이벤트  

네트워킹 행사 참여, 디지털 아카이 , 자도서  DB구축  서비스, VR 시 , 사법부 지식정보 

온라인 참고정보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법률정보  도서추천서비스,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 등이 있다.

법원도서 은 법률 지식 문화 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차세  공유 복합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법률과 문화에 심이 많은 국민과 법률 련 기   교육 기  종사자, 센터의 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을 상 로 법률 지식 근성을 확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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