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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학교에서 학도서 , 학기록 , 학박물 의 설치  운 을 할 수 있도록 라키비움을 

제안하 다. 연구방법으로 라키비움에 한 문헌조사, 우리나라 학교의 황 조사  분석하고 각 기  담당자와의 

면담을 수행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도서 , 기록   박물 을 하나의 기 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이를 통하여 통합기 으로써 라키비움은 소규모 학교에 있어서 효과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학교에서 모든 정보의 리, 보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을 제안하 다.

주제어: 학기록 , 학도서 , 학박물 , 라키비움, 소규모 학교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install and operate a larchiveum for the integrated organization of a library, 

an archive, and a museum in a small university. To achieve these goals, this study reviewed related literatures 

and analyzed the circumstances and cases of various universities by conducting interviews with several 

institutional staffs. With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integrate a library, an archive, and a 

museum for an efficient larchiveum. This study also proposes an effective space design to provide management, 

conservation, and services in a smal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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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필요성

최근 기록 , 도서 , 박물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 장소에서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얻고자 한다. 이것은 이용자의 요구가 차 복

잡해지고 있음을 말하며, 나아가 기 의 형태

와 계없이 종합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기록 , 도서 , 

박물 의 경계가 없어지게 되며, 이를 통합하

여 한 장소에서 각 기 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

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형태인 라키비움이 도입

되는 계기를 마련하 다.

재 우리나라 학교에서 가장 많이 설치된 

기 은 도서 이다. ｢도서 법｣ 34조에서 학

도서 의 설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육

과정 이상의 교육기 에는 학도서 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학교에

서는 법에 명시한 바와 같이 필수 으로 도서

을 설치하여 교수와 학생  직원 등에 교육과 

련된 지식정보를 필수 으로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학 박물 은 ｢박물   미술  진

흥법｣ 제14조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육과정

의 교육기 은 교육 지원 시설로 학 박물 과 

학 미술 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학 박물 의 설치는 필수 이지는 않지만, 설

립한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학 기록 은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 은 법 제13

조 제1항(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에 따

라 기록 을 설치․운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

으며, 여기에서 공공기 은 ‘｢고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  국립․공립 학’이 포함되

어 있다. 즉,  법에서는 각 지역의 국립․공

립 학교에서는 기록 을 필수 으로 갖춰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로 갖춘 국립․공

립 학교는 거의 없으며, 한 ｢도서 법｣이나 

｢박물   미술  진흥법｣에서 규정한 ‘ 학

교육과정의 교육기 ’은 국립․공립․사립을 모

두 포함하고 있지만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 시행령｣은 공공기 인 국립․공립 학만

을 기록 을 설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기 때

문에 사립 학은 법에서조차 나타나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물의 요성이 높

아져 법으로 기록  설치를 필수 으로 요구하

고 있지만 기록 의 운 에 따른 재정 인 문

제  기록 에 한 학교에서의 인식 부족

이 기록 의 설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1.2 연구 목   방법

본 연구에서는 라키비움이라는 개념을 학

교에 도입하여 기존에 설치된 도서 , 박물

과 더불어 기록 의 기능을 융합하여 하나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한, 모든 학교에서 라키비움을 활용

하여 도서 , 박물 , 기록 의 기능을 제공하

기 해 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한정하여 라

키비움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서 , 박물 , 기록 을 모두 설치하여 운

할 수 없는 학교 실에서 인력 수 ,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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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경감, 공간의 효율  활용, 법  제도를 충

족시킬 수 있는 라키비움을 통하여  기 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

이다. 보다 큰 규모의 학교는 도서   박물

을 설치하여 운 하는 곳은 많지만, 기록 은 

거의 없으며, 상 으로 소규모 학교는 도서

만을 운 하고 있는 곳이 훨씬 많다. 결국, 기

록 에 투입되는 산  인력 등에 한 문제

로 인해 기록물의 요성이 증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으로 설치  운  되는 곳은 

거의 없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에서 도서 , 

박물 , 기록 의 기능을 모두 갖춘 라키비움이 

가능하게 된다면 유사한 규모의 공공  연구

기 에서도 라키비움을 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소규모 학교를 심으로 진행되

기 때문에 통계청, 교육청  련 기 에서 제

공하고 있는 국 학교 황  정보를 수집

하여 분석하고, 학교 련 논문에서 제시하

고 있는 정의를 통합하여 소규모 학교를 구분

하며, 이와 련된 특징을 도출한다. 한, 도서

, 박물 , 기록 의 설립 유무를 확인하여 우

리나라 학교의  상황을 확인한다. 그리고 

재까지 진행된 라키비움  업 련 논문

을 확인하여 라키비움과 업에 련된 연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소규모 학교에 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재 우리나라에서 개

한 라키비움을 직  방문한다. 시설, 공간 구성 

등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살펴보고, 담당자

와의 면담을 통하여 도서, 박물, 기록물의 생

산․ 리․보존 형태  직원의 업무와 실질

인 로세스를 악함으로써 라키비움의 형

태  역할에 한 실무 인 정보를 수집한다. 

이를 통해 재까지 진행된 연구와 라키비움의 

실무  환경  역량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소규모 학교 실정에 맞는 라키비움 구성을 가

능하게 한다.

1.3 선행 연구

라키비움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에는 도

서 ․박물 ․기록 의 업을 심으로 연

구가 진행되었다. 박성진(2008)은 박물 ․기

록 ․도서  등 5개 기 을 상으로 근  공

문서 소장 황, 소장기록물의 특성, 서비스 

황을 검토하여 부분의 기 이 소장 기록물의 

체 목록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웹서비

스도 제한되어 있고, 생산출처가 같은 기록물

군이 분산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 다. 

이를 효과 으로 정리하고 활용하기 한 방안

으로서 업이라는 개념을 활용하 다. 박재용, 

조윤희(2004)는 도서 과 박물 이 소장하고 

있는 지식정보자원에 한 력체제 구축을 

한 모형으로서 자율방임형 상호교환 모형, 분

산형 상호서비스 모형, 집 형 서비스센터 모

형, 혼합형 공동 리 모형을 제시하 으며, 도

서 과 박물  간 력 체제를 구축하고 원활

하게 하기 해서는 두 기  간 긴 한 력과 

교류가 병행되어야 하며, 각 기 의 조직문화

나 자료조직 방법 등의 이해와 력이 선행되

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서혜란(2005)은 외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서 과 기록  간의 

력사례를 유형별로 나 어 시사 을 도출하

고, 우리나라에서 도서 과 기록 의 력을 

모색할 경우에 작용할 수 있는 강 과 약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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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 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에서 도서 과 기록 의 력 방안을 제시하

다. 한희정 외(2014)는 문화유산기 인 기록

․도서 ․박물 을 심으로 업을 통한 

교육서비스 개발에 한 연구를 하 다. 이를 

통하여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활용을 극

화하여 더욱 수  높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복 인 콘텐츠 개발로 인

한 물 ․인  낭비를 이는 동시에 풍부한 

콘텐츠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교육서비스 개발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각 

기 에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는 자신의 물리

인 조건과 지 인 흥미를 고려하여 보다 만

족스러운 교육 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

이 있음을 설명하 으며, Zorich 등(2008)은 

학교의 도서 , 기록 , 박물 의 업을 

해 각 기 의 계자  문가의 논의 과정을 

통하여 방법론  모형을 제시하 다.

Wilson(2006)과 Doucet(2007)은 기 의 합

병을 통하여 만들어진 캐나다 도서  기록 을 

통하여 통합 과정  이에 따른 운 과 리 방

안 등을 기술하여 새로운 기  유형으로서의 모

습을 기술하 다. 김유승(2012)은 국회 지식정

보자원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도서 , 국회기록

보존소, 헌정기념  등의 문제 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력과 통합에 

한 비 을 공유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 련 법

령 정비, 력 역  상의 확장, 국회 정보시

스템의 고도화를 국회 라키비움 수립에 한 필

요충분조건으로 제시하 다. 최 실(2012)은 복

합문화시설의 최근 기  사례와 이에 한 선

행 연구를 악하여 라키비움의 필요성과 기능

을 개 하 고, 기록 과 도서 , 박물 의 공

간 기능을 조사하여 라키비움의 업무와 이용 측

면에서의 공간 기능을 분석하 다. 이를 통해 

기록 ․도서 ․박물 의 기능을 수렴한 복

합정보기능, 지식정보의 진흥, 지역․사회 내․

외를 향한 문화  이용확장 서비스를 라키비움

의 공간 기능 요건으로 설정하 으며, 세 가지 

공간 기능 요건에 부응하는 라키비움의 공간 기

능 요소를 제안하 다. 최 실과 이해 (2012)

은 기록 , 도서 , 박물 의 기능  특성과 요

건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라키비움의 기능 

요건을 설정하여 공간 기획을 한 기능 계획을 

수립하 으며, 이에 따른 차를 제안하 다. 

오정훈과 이응 (2014)은 라키비움의 도입 

차  구축 방법과 련된 실제 용 사례에 

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밝히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표  문도서  

의 하나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구축한 원자

력 라키비움을 상으로 구축 반에 한 사항

을 심층 으로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문도서 에서 라키비움을 도입하고자 

할 때 용할 수 있는 라키비움의 도입 방안과 

구축 차를 제시하 다. 최 실(2013)은 국내

의 도서 , 기록 , 박물 을 상으로 라키비

움 리모델링에 필요한 기  황분석 활동 계획

을 수립하고, 방법 으로는 기존 라키비움 공간

기획 연구의 차를 정 화하 고, 분석도구로

는 련 법률과 지침 등을 활용하여 보다 실

인 라키비움 공간기획의 실행 방안을 제안하

다.

재까지 라키비움의 도입에 한 연구는 각 

기 이 가진 유사 기능을 통합하는 것과 이를 

실 시키기 한 공통된 공간 도출에 한 연

구로 진행되었다. 각 기 이 가진 기능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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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교 내에서도 유사함으로 참고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특정 기 에 합

한 라키비움 연구는 ‘ 문도서  라키비움 구

축에 한 연구’가 유일하다. 따라서 다양한 주

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학교에서 라키비움

을 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

이다.

2. 라키비움

2.1 정의  특성

라키비움(Larchiveum)은 2008년 메건 

젯(Megan Winget)이 처음 제시한 용어로서, 

도서 (Library), 기록 (Archives), 박물

(Museum)의 역할을 하나의 기 을 통하여 다

양한 매체의 정보  기록물을 수집  리하

는 기능을 종합 으로 수행하는 통합형 기 으

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각 기 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기능을 집약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 과 운 의 비용 감  이용 근의 편의

를 제공할 수 있다(최 실, 2013). 

라키비움은 기록 , 도서 , 박물 이 공통

을 내포하고 있는 통합 기 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각 기 은 인류의 문화  유산

을 보존하고 활용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

이며,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

를 제공한다. 한, 문화 이고 정신 인 내용

이 담긴 물질 인 물체 유산을 보존하며, 이러

한 상이 가진 성질은 다르지만 부분 기록

을 수집, 보존, 활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

고 각 기 에서 수집하는 자원을 정리  설명

하는 체계와 보존․ 시․열람 시설을 운 하

며, 이용자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작

권 등 지 재산권, 개인정보보호, 근권 제한 

등 윤리 인 책임도 갖고 있다(이상민, 2008). 

결국, 수집하는 자원의 속성만 다를 뿐, 수행하

는 기능은 유사하기 때문에 라키비움을 구축함

으로써 통합된 효율 인 업무  서비스가 가능

하게 된다.

재 라키비움이라는 용어는 해외에서는 많

이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력(Cooperation) 는 업(Collaboration)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기술진보, 산, 연구자 

 이용자의 요구의 변화에 응하기 한 도

서 , 기록 , 박물 의 서비스를 이용자 심

으로 결합시키거나(Rovatti-Leonard, 2014), 

각 기 의 디지털 정보의 이용을 증진시키기 

한 목 으로 콘텐츠  서비스의 통합구조를 

만들기 한 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Karvonen, 2012), 각 기  소장 자료의 종합

 리, 이용자 서비스의 양 ․질  확 를 

한 업무 분담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

나 라키비움은 각 기 의 기능  서비스가 하

나의 기 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력 는 

업이라는 개념이 발 된 기 의 물리 ․기

능 ․ 자 ․서비스  통합(Integration 

는 Consolidation)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도서 , 기록 , 박물 의 문화

가 이루어졌으나 디지털 환경의 도래와 함께, 

기 간의 업의 필요성  환경변화에 따라 

기  간의 간극이 좁 지고, 특정 자료에서의 

정보가 아닌 주제에 한 정보를 원하는 이용

자가 나타남으로써(Marcum, 2014) 각 기 이 

가진 모든 인 ․물  자원을 한 곳에 집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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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통일된 기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

태가 라키비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

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첫째, 과거 아날로그 

자료는 유형별로 리방법이 달라 각 기 의 고

유 기능이 요했다. 하지만 이제 디지털 명

의 흐름 속에 지식정보에 한 상호호환성이 강

화되면서 자료 유형 간 정보의 구분과 리방법

의 경계가 무 지고 있다. 둘째, 디지털 환경의 

향으로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자료 유형

과 계없이 한꺼번에 얻고자 한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했을 때 도서, 기록, 박물 등의 유형과 

계없이 주제별로 통합 으로 제공되길 원하

며, 기 을 방문했을 때 하나의 공간에서 복합

인 정보를 열람, 검색, 시 람, 체험할 수 있

기를 원한다(임진희, 2012). 셋째, 재 국내에 

기록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에서, 도

서 과 박물 의 기능과 콘텐츠의 확장에 한 

필요성이 두되고 있는 상황과 맞닿아 훌륭한 

안 모델이 될 수 있다. 넷째, 기존의 문화정보

기 들이 부분 으로 운 해 온 기능들을 하나

의 기 에 모음으로서 운  측면에서는 비용 

감과 이용 측면에서는 편의성 제고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최 실, 이해 , 2012).

라키비움은 도서 , 기록 , 박물 의 수집, 

리, 서비스 기능을 응집하여 업무를 수행하

게 된다. 이러한 라키비움은 세 가지 특성을 가

진다. 

첫째, 각 기 의 기능  공통 업무의 업 

는 통합이 나타난다. 이것은 기본 으로 각 

기 이 가진 수집, 리, 보존, 서비스라는 형태

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집하는 자원의 형태만 다를 뿐이며, 수

행하는 업무인 수집, 리, 보존이라는 업무와 

시, 견학, 이용교육, 강좌, 세미나 등 각 기

이 가진 자원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이용자서비

스의 업무가 매우 유사하다. 즉, 자원의 형태를 

제외한다면 각 기 에서 제공하는 기본  업무 

특성이 나타나지 않게 되며, 각 기 의 차이는 

거의 없게 된다. 결국, 이러한 기능을 각 기 별

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서에서 종

합 으로 수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원의 낭비

를 막고, 인력의 효율 인 활용을 가져올 수 있

다. 둘째, 업을 통한 효율 인 업무가 가능하

다. 하지만 각 기 은 고유한 조직문화나 기술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같은 개

념을 서로 다른 용어로 지칭하거나 이와 반

로 다른 개념이지만 같은 용어로 사용되는 경

우가 있다. 는 각 기 마다 소장하는 자료를 

효과 으로 기술하고, 리할 수 있도록 메타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호운용성에 문제

가 발생하게 된다. Melrose(2004)는 “다른 분

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업은 복잡한 

과정이다. 각 참여자들의 모든 을 이해하

고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

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기 의 구별

이 아닌 하나의 기 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

문에 조직문화와 기술  요소가 공통 으로 인

지한 상태에서 향후의 모든 업무가 진행되므로 

기  간의 간극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결국, 이

러한 업  형태는 궁극 으로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효율 으로 만족시켜  수 있으며, 콘

텐츠의 효과  이용을 기 할 수 있게 된다(서

혜란, 2005). 셋째, 각 기 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  부분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보 매체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 하게 보존하기 한 공간인 보존 공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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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록

박물
기록 보존기록

자료 도서, 연속간행물, 자매체 등
용․ 용

기록물

비 용

기록물
박물(문화 련)

기능

∙도서의 수집, 정리, 열람, 검색, 

사에 한 기능

- 도서 열람․참고, 보존

- 지식 달․교육

∙처리과의 기록물 

인수 

∙보존기록 으로

의 이

∙기록 의 기록물 

인수
∙문화유산의 연구, 수집, 분류, 정리, 

등록, 보존, 시, 교육 등에 한 

기능

- 시, 문화교육 등∙기록물의 보존․ 리․평가․폐기

∙기록정보센터

수집 

방법
구입, 기증, 교환 등 이 , 기증, 수집 등 구입, 기증

정리

방법
도서분류체계 기록 리기 표 등록 장/야장(野帳)

운

형태
개가제 폐가제 혼용( 시 여부에 따라 다름) 

열람

형태
온․오 라인 열람 시(온․오 라인)

서비스
정보서비스 기록정보서비스 시 련서비스

∙ 시  출     ∙견학    ∙이용교육    ∙강좌  세미나    ∙ 상 상  등

공간

요소

- 열람․보존: 일반열람실, 디지털

열람실, 보존서고

- 참조․정보: 참고정보서비스 데

스크, 출복사서비스데스크

- 교육/지식 달: 멀티미디어실, 

교육실(강의실), 세미나실

- 기록 리  보존: 입수․등록․정리

실, 기술․평가실, 소독․탈산실, 복원

실, 스캐닝실, 인코딩실, 마이크로필름

제작실, 수장고(종이류, 디지털류), 비

 수장고

- 보존: 수장고

- 시: 상설 시실, 기획 시실, 

시 비실

- 교육: 교육실(강의실), 세미나실

⇩

라키비움 기능 세부 기능 공간 형태

통합  정보 서비스

연구, 문서 기록

라우징, 검색 도서 /유비쿼터스

공개 행사, 시 시, 박물

지  콘텐츠 진

공공 교육, 문 교육 교육  공간

공동 연구  조사 연구 실험실

콘텐츠 개발  제공
스튜디오, 유비쿼터스

UCC

문화 활용의 확장

지역 정보 보 의 문화  매 커뮤니티 공간

사회 문화  즐거움 극장, 공연무 , 갤러리

이용자 편의 시설 식당, 편의

PR 활동 지원 마  련 공간

정보의 효율  리  보존
집약  정보 리

도서 , 기록 , 박물
매체별 정보 보존

Yoo, Dong-Hwan & Choi, A-Reum (2014)에서 참고함

<표 1> 도서 ․기록 ․박물  비교  라키비움의 기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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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에게 제공하기 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효과 으로 리하는 리 공간, 이용자들에게 

보다 효과 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

스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은 각 기 이 

공통 으로 가지고 있는 공간 인 부분으로서, 

각 기 의 설립 목 에 따라 크기나 방식이 약

간씩 다를 뿐, 체 인 맥락으로는 같은 형태

를 보이고 있다. 결국, 공통된 공간을 서로 공유

하여 기록 문요원, 사서, 큐 이터의 보존 업

무를 경감시킴으로써 업무의 과 을 일 수 

있게 되며, 이용자는 한 장소에서 기록물, 도서, 

박물과 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는 일종의 원스탑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며, 새

로운 정보를 생산함과 동시에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은 이용

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향후의  

다른 이용을 하게 되는 유입 요인으로 작용하

게 된다. 

2.2 사례 분석

2.2.1 캐나다 도서  기록 (Library and 

Archives Canada)

캐나다 도서  기록 (이하 LAC)은 캐나다 

기록 유산의 근, 획득, 보존과 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기 으로서, 2004년에 National 

Archives of Canada와 National Library of 

Canada를 통합을 한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를 통해 창설되었다. LAC의 비

과 계획을 통하여 실질 인 국가기 , 교육 

 정부 정보 리의 선두 주자로서 새로운 유

형의 정보기 이 되었다(Doucet, 2007). 이곳은 

① 재와 미래 세 의 이익을 해 캐나다의 

기록 유산 보존, ② 캐나다의 문화, 사회  경

제 발 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 인 지

식 근, ③ 지역 사회 사이의 수집, 보존  지

식의 확산을 한 캐나다 공동 작업, ④ 캐나다 

정부 기 의 지속 인 기억을 한 역할을 담당

한다. LAC의 문화유산에 한 근은 항상 유

산 리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며, 캐나

다의 지  자유를 옹호하고, 이를 무료로 진

시키며, 국가의 공동 기록  도서 컬 션에 

근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계약, 법   제

도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여 그 유산에 한 

책임감 있는 사용을 요구한다. 를 들어, 매체

별, 부서지기 쉽거나 희귀한 소재, 법률 는 다

른 형태의 자료에 근하는 것은 원 자료의 본

질에 향을 미치게 됨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

구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Loewen, 2008). 

한, 통합  리더십의 확립, 재정 ․인 ․물

 자원의 안정  확보 같은 운 측면의 략,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기록물과 출 물의 원

활한 이용을 보장하기 한 기술  략, 그리

고 문헌유산의 이용 확 를 한 서비스 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

2.2.2 원자력 라키비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문도서  최 로 

2014년 7월 원자력 라키비움을 개 하 다. 한

국원자력연구원 정보과학동 내 지상 3층, 총 

2898㎡ 규모로 구축되었으며(한국원자력연구

원, 2014a), 목 은 연구기술정보의 안 한 

구보존  효율  리를 한 기록 을 구축하

는 것과, 원자력의 역사와 통, 첨단 기술이 함

께 공존하는 차별화된 도서  문화 공간과 지식 

교류의 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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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자력연구원이 가진 문정보를 바탕으로 하

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함으로 볼 수 있다. 

2013년도 4월부터 시작하여 2014년 5월까지 총 

2단계를 거쳐 완성되었다. 1단계는 2013년 4월

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이며, 구기록물 보

을 한 기록1  설치  일반 연구기록물 보

을 한 기록2 , 학술세미나실, 창의연구

실을 설치하 다. 2단계는 2014년 3월부터 5월

까지 3개월간이며, 정보공유공간(Information 

commons)을 한 북카페 조성  원자력 50년 

역사가 담겨있는 주요 기록물 시 공간 구성, 

도서  공간의 화를 진행하 다(오정훈, 이

응 , 2014).

원자력 라키비움은 총 3층으로 구성되어져 있

다. 1층은 ‘기록1 ’만이 있으며, 오직 구보존

용 연구기록물만을 보존한다. 시설에는 이동식서

가, 항온항습기, 자동소화설비, 공기조화설비 등

을 구비하 으며, IAEA Record Keeping Rule

를 수하고 있다(한국원자력연구원, 2014b). 2

층은 활용빈도가 높은 형용 연구기록물을 보

하는 ‘기록2 ’, 원자력 련 물품  기록물을 

상설 시하는 박물 이 치해 있으며, 나머지 

공간은 열람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3층은 최

첨단 상/음향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50-60명 

수용 가능한 ‘학술 세미나실’, 개인  소규모 인

원이 창조  사고를 고취시킬 수 있는 공간인 

‘창의연구실’, 문사서를 통한 양질의 정보서비

스를 제공하는 ‘정보데스크’가 있다. 이외에 수

시로 시를 할 수 있는 시공간, 신작잡지서

가, 휴게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 라키비

움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기술정보 에서 운

하고 있으며,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 문요원은 1명이며, 원자력 기술기록

화 사업 주   기록 리체계 구축을 담당하고 

있다. 나머지 부분은 도서  련 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 

2.2.3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라키비움

경북 안동시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은 콘텐

츠진흥원 내 문화콘텐츠 련 복합공간인 라키

비움 시설구축을 완료하고 2013년 12월에 개

하 다. 진흥원 4층에 치하며 연면  390㎡에 

문화콘텐츠 련 복합공간으로서 아날로그․디

지털 정보제공, 콘텐츠체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라키비움 공간에는 안내(안동을 

비롯한 경북의 문화콘텐츠 시 상  홍보), 

도서 (문화 련 도서  자료구축, 토론  회의

공간), 기록 (문화콘텐츠자료 검색․열람, 3D

상 체험, 멀티미디어 이용  이야기방), 박물

(문화콘텐츠 제품 시, 게임 체험, 커뮤니티 

공간), 록뜰(옥상 휴게쉼터)로 구성되어 있다

(강정근, 2013). 문화콘텐츠의 수립  리에 

한 필요성, 최첨단 디지털 공간에 한 필요

성, 경상북도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공간에 

한 필요성의 증가로 인해 경상북도문화콘텐츠

라키비움을 개 하 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

생활양식․창의  아이디어․가치 이 반 되어 

있는 지역주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경상북도 문

화콘텐츠를 장기 이고 체계 으로 수립, 리

하여 문화콘텐츠의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기

반의 최첨단 공간에서 보고, 검색하고, 정보를 

즐기며 통, 문화, 휴식,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하 다(안동시청, 2012).

해당 라키비움은 쾌 한 정보커뮤니티 환경

을 조성하기 해 <그림 1>과 같이 총 5개의 공간

역으로 구성하 다. 이벤트 홍보 공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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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상북도 문화콘텐츠 진흥원 라키비움 공간구성

출처: 안동시청(2012)

문화 모임 공간(25%), 연구도서공간(20%), 교

육  열람공간(25%), 지원 리공간(10%)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공간마다 이용자의 편

의를 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3. 학교 황 분석

3.1 황 조사

재 우리나라는 2013년 4월 기 으로 총 

397개의 학교가 설립되어 운 되고 있음으

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교의 황조사를 

해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하여 학, 산

업 학, 교육 학, 문 학, 방송 학․통신

학․방송통신 학  사이버 학, 기술 학, 

각종 학교뿐만 아니라, 각 특별법에 의해서 설

립된 각종 학, 사내 학, 기능 학, 공 학도 

포함한다. 학 규모의 기 은 학의 재학생 

수로 하 으며, A(25000명 이상), B(20000명 

이상~25000명 미만), C(15000명 이상~20000

명 미만), D(10000명 이상~15000명 미만), E 

(5000명 이상~10000명 미만), F(5000명 미만)

로 구분하 다. 각 기 별 자료는 매년 학도

서 , 학박물 의 황을 조사한 학술정보통

계시스템과 문화체육부 부의 국 문화시설 

총람의 정보를 사용하 고, 학기록 은 국가

기록원에서 취합하여  자료를 이용하 다.

3.1.1 학도서

우리나라 ｢고등교육법｣ 제28조에 있는 학

의 목 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의 발 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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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지함’을 목 으로 하고 있다. 학도서 은 

바로 이러한 목 을 달성될 수 있도록 학생들

에게 지 , 정의 , 정보  자료를 제공해 주는 

학습도서 의 역할, 학원생  교수의 연구

를 뒷받침해주는 연구도서 의 역할, 학 체

와 학이 소재한 지역사회 체의 구성원  

국가발 을 한 정보제공처, 정보의 소재안내

를 한 퍼럴센터(referral center)로서의 역

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교육의 동태  기구이다

(손정표, 2001). 따라서 학도서 은 <표 2>에

서 보는 것처럼, 모든 학교에 설치되어 운

되고 있다.

학도서 은 규모가 클수록 소장 자료, 시

설  설비, 직원, 도서구입비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상이기도 하지만 규모가 클수록 학교의 

산은 많을 것이며, 이에 따라 학도서 에 투

입되는 재원 역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도서 기 (2013)에서는 학도서 의 장서구

성 기 에서 단행본은 기본도서는 학생 1명당 

70권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연간 증가책 수는 

학생 1명당 3종 이상으로 되어 있다. 한, 학술

지는 서비스 상자 1명당 1.5종, 서지DB는 

학문 역별 는 주제별 표 인 서지DB 각 

1종 이상씩 구비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규모에 

따라 도서구입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

하다.

3.1.2 학박물

학박물 은 ｢박물   미술  진흥법｣ 제

3조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육과정의 교육

기 으로 설립․운 하는 박물 ’으로 명시되

어 있다. 즉, 고고․역사․인류․민속․ 술․

자연과학․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종의 자

료를 수집․보 ․ 시함으로서 일반인들에게 

맞는 사업을 행하면서 자료에 한 조사․연구

와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담당하는 공간으

로 규정할 수 있다(장경숙, 2009). 박물 의 정

의가 제2조에서 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았을 때, 학교는 교육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학박물 은 학도서 과 마찬가지

로 교육의 목 이 주를 이루며, 한 소장품이 

체로 문화, 역사와 련되며, 학의 정체성

과 치한 지역 특색과 환경에 맞는 특성 역시 

가지고 있다.

규모 학 수(397) 소장 자료
시설  설비

정직원 수 도서구입비(원)
열람석수 도서  건물 연면 (㎡)

A  16 2,210,573 6,076 37,809 42 5,225,568,317

B   9 1,482,657 3,859 22,756 29 3,119,936,347

C  16 1,027,182 3,241 18,705 18 1,942,845,906

D  31 728,874 2,055 12,094 11 1,330,641,941

E  82 342,278 1,162 7,314  6 467,808,658

F 243 95,187 386 2,354  2 108,349,064

출처: 학술정보통계시스템(2013) 

<표 2> 학도서  규모별 황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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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박물  규모별 황 평균1)

규모
학수

(82)
소장 자료

총직원

(큐 이터)

평균 시설 면 (㎡)

총 면 시실 수장고 사회교육실 자료․도서실 사무실 기타

A 14 27,742 8(3) 2,572 1,115 482 117 115 164 368

B 9 49,314 11(3) 3,802 1,293 567 150 92 231 604

C 12 7,354 6(2) 2,982 1,043 294 135 124 154 424

D 15 15,398 5(2) 2,465 928 308 117 86 152 219

E 19 9,918 6(2) 3,093 752 287 426 219 122 2,759

F 13 5,101 4(1) 1,538 920 310 662 233 174 794

출처: 문화체육 부(2013)에서 재편집

<표 3>에서 보면 모든 학교가 박물 을 운

하고 있지 않다. 체 397개의 학교  82

곳, 약 1/4 정도만 운 하고 있다. 이것은 학

박물  설치가 법 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운

에 필요한 제반 시설, 인력 등 투입되는 재원

이 많이 필요하고, 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

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큰 규모에 

속한 모든 학교에서도 박물 을 운 하고 있

지는 않다. 재 학교 규모에 따라 운 하는 

학박물  수의 차이가 크지 않다. 오히려 규

모가 작은 곳일수록 학박물 을 운 하는 곳

이 더 많게 나타났다. 물론, 한 학교에서 두 개, 

많은 곳은 4개까지 박물 을 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각 학교가 가진 특성 는 지

역  요건 때문에 운 되는 것일 뿐이다. 학

박물 의 운 은 기본 으로 학교의 교육에 

이바지 하는 것이지만, 학교를 홍보하는 부

가  효과를 릴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 학박물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학박물  시설 공간에 있어서 

많은 차이 을 보인다. 박물  주 업무는 시

와 련되어 있음으로 시실과 수장고 면 의 

합은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 

이외의 공간인 사회교육실, 자료․도서실, 사

무실, 기타 공간의 합은 상 으로 규모가 작

은 학교에서 넓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많은 자료를 소장하기 해서는 그만

큼 시실과 수장고의 면 은 커야 하지만 소

장 자료가 음으로 인해 상 으로 큰 비

을 차지할 이유가 없음으로 이외의 공간이 크

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악된다.

3.1.3 학기록

기록 은 우리나라 공공 기록물 리법에 의

거하여, 공공 기록을 리하기 해 공공기

에 설치하는 기록 리 기 으로서, 모기 의 

기록을 생산 부서로부터 인수하고 일정 기간 

보존하며,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나아가 보존 

기록 으로 이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한

국기록학회, 2008). 이를 바탕으로 학기록

은 학교의 기록을 생산 부서로부터 인수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며, 학생  교수, 연구원, 일반 

 1) 학박물 의 총 개수는 95개이나, 한 학교가 다수의 박물 을 설립하여 운 하는 경우는 1개 학교에서 운

하는 것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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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23)

담당자 소속 기록  

운

직원-기록

문요원

시설  설비 면 (㎡)

독립 그 외 총면 서고 이   정리공간 사무실 열람실

A(8) 4 4 3 3.7-0.7(7) 209(6) 144(6) 36(1) 34.7(5) 59(3)

B(3) 1 2 1 1-1(2) 190.5(2) 151(2) 39.5(2) - -

C(4) 2 2 2 2.6-0(3) 201.5(3) 131.2(3) 60(1) 90(1) 60(1)

D(3) 3 - 0 1-0(2) 133(1) 109(1) - 24(1) -

E(4) 3 1 2 3.3-0.6(3) 213.7(3) 208.7(3) - 15(1) -

F(1) 1 - 1 1-1(1) 89(1) 46(1) 17(1) 13(1) 13(1)

출처: 국가기록원(2014)에서 재편집

<표 4> 학기록  황 평균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학의 기록 리 기

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기록 리에 한 

업무를 담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갖춘 

학교는 23곳이다. 그  9개 학교만이 기록

을 운 하고 있다. 이는 체 학교의 약 

6%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법 으로 기록 의 

설치  운 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행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다. 학박물

이 체 학교의 약 25%정도 운 되는 것을 

볼 때, 학기록 은 설치율은 매우 낮은 수치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학교 내에서 

기록   기록업무에 한 요성을 인식하지 

못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기 으로서

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기서 요한 은 학기록 을 운

하는 곳은 기록 문요원을 배치했다는 이다. 

물론, 재 학기록 의 기록 문요원이 행정

업무도 겸직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

리 업무에 념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

지만 도서 의 문 인력인 사서, 박물 의 큐

이터가 있듯이 기록  역시 기록 문요원이 

있음으로서 문기 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3.2 소규모 학교 라키비움의 필요성

소규모 학교에 한 정의를 논하기 해서

는 크게 두 가지 으로 근할 수 있다. 하나

는 학교 체제를 보는 것이다. 에서 언 했

듯이, 학교의 명칭이 종합 학과 단과 학으

로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학의 설립 이념과 

교육 목표  방향 등에 의해서 특정주제 학과

만을 으로 운 하는 것과 이와는 반 로 

모든 학과를 개설하여 학교를 운 하는지의 

여부가 기 이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학교의 재정 등과 련된 세성이다. 2009년 

학 재정을 조사하 는데, 소규모 학교는 다

른 규모의 학교에 비해 세입의 차이가 10배 

이상 나타났다(이정미 외, 2009). 학생 수는 

학교의 재정과 직결됨으로 가장 요한 사항이

다. 따라서 학생 수의 차이는 산의 차이를 가

져옴으로써 다른 학교와 같은 서비스 제공  

기 의 운 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의 여러 사업에서는 규모는 학생 수 

1만 명 이상, 소규모는 1만 명 미만으로 규정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 수가 5천명 

미만인 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규정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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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397)
학도서 학기록 학박물

학교 수 정사서 공간(㎡) 도서구입비(원) 학교 수 기록 문요원 공간(㎡) 학교 수 큐 이터 공간(㎡)

규모(72) 72 25 22,841 2,904,748,127.8 18 2(0.4) 183.5 50 7.5(2.5) 2955.2

규모(82) 82 6 7,314 467,808,658 4 3.3(0.6) 213.7 19 6(2) 3093

소규모(243) 243 2 2,354 108,349,064 1 1(1) 89 13 4(1) 1538

<표 5> 학교 규모별 각 기  황 평균

를 바탕으로 학도서 , 학박물 , 학기록

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5>에 표 된 것처럼 소규모 학교는 다

른 학교에 비해 모든 면에서 월등히 낮은 수

치를 나타낸다. 소규모 학교에서 운 하는 

학도서 은 규모 학교와 3배, 규모 학

교와 10배 이상의 인력, 공간, 도서구입비의 차

이를 보여 다. 학기록 과 학박물 은 모

든 학교에서 운 하고 있지 않아 직 인 비

교는 어려우나 운 하는 학교 수 차이 자체가 

소규모 학교와 다른 학교와의 차이를 보여

주며, 두 기 을 운 하더라도 인력이나 공간은 

몇 배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는 소규모 학

교의 재정이 상 으로 기 때문에 각 기 의 

운   투입되는 자원 역시 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나 학기록 과 학박물 이 재정

의 부족으로 인해 운 의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이와 같은 교육  연구지원기

이 존재할수록 학의 역량은 향상된다. 따라

서 학의 규모  측면에 있어서의 차이 을 극

복하면서 학의 교육  연구의 기능을 확보하

기 해서는 도서 , 박물   기록 의 기능

을 효과 으로 통합한 라키비움의 운 이 필요

하며, 보다 구체 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인력의 수  측면이다. 인력이 많을수록 

기 의 업무를 세분화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표에서 살펴보면 소규

모 학교의 인력은 타 규모의 학교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독립 인 기 의 

구축이 아닌 라키비움을 구축함으로써 공통된 

업무  서비스는 분담하면서 고유의 업무를 수

행함으로써 효율 인 인력의 배치  활용이 가

능하게 된다. 둘째, 산  측면이다. 산은 기

본 으로 학교의 규모와 련이 깊다. 규모가 

클수록 학교 산은 비례 으로 증가하며, 이

는 각 기 의 운 에 인 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교의 규모가 작을수록 기 의 규모 

 운 이 정해지게 된다. 재 243개의 소규모

학교  학박물 을 운 하는 곳은 13곳

(약 6%), 학기록 을 운 하는 곳은 1곳(약 

0.5%)으로써, 타 규모의 학교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여 다.2) 이는 학박물  는 학

기록 의 설립으로 모든 기 을 운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 다른 학교와는 달리 학박물

의 운 도 어려운 소규모 학교에서 법으로 

규정한 학기록 의 운 을 독립 으로 갖추

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학박물 은 

학교에 따라 자율 으로 운 이 가능한 기 이

지만 학기록 은 법으로써 필수 으로 운

 2) 규모 학교는 학박물  50곳(약 70%), 학기록  18곳(25%)이며, 규모 학교는 학박물  19곳(약 

24%), 학기록  4곳(약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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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기 이다. 이는 소규모 학교에서 

학기록 을 운 하기 해서는  학도서

을 포함함과 동시에 학박물 의 기능 역시 구

성하고 있는 라키비움을 통하여 실 시킬 수 있

다. 셋째, 공간  측면에 있어서는 두 가지 

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리  보존을 

한 공간이다. 학교는 다양한 기록물과 박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지속 으로 증가하게 된다. 

매체의 종류를 살펴보면 도서류는 기록물로 볼 

수 있다. 박물류는 특수한 형태를 제외하면 기

록물과 비슷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존할 수 있다. 

결국, 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매체는 보존을 

한 한 시설을 갖춘 한 장소에서 통합하여 

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은 서비스를 한 공간이다. 각 기

의 공통된 기능은 이용자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

공하는 것이다. 정보의 종류나 교육의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이를 한 공간은 필요하다. 라

키비움은 각 기 의 복된 공간을 통합하고, 

동시에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 을 가지기 

때문에 효율 인 공간 활용을 통한 서비스 제공

이 가능하다.

넷째, 법  제도의 수이다.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에서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

정 구 과 공공기록물의 안 한 보존  효율  

활용을 해 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 은 기

록 을 설치  운 해야 한다. 즉, 학교 역시 

기록 의 설립  운 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

여 있다.  표에서 나타났듯이, 학기록 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23곳이다. 즉, 부분의 

학교에서 법  명시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이다. 특히, 소규모 학교는 타 규모의 학교

보다 상 으로 산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

 요건을 지키기 해 독립  기 으로서 학

기록 을 운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

서 기록 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라키비움을 

소규모 학교에 목시킴으로써 행법을 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학교는 다른 규모의 학교에 비해 

에서 언 한 인력, 산, 공간의 부족 등 실

인 어려움으로 인해 각 기 을 독립 으로 운

하는 것이 어렵다. 물론, 법 으로 기록 의 

설립  운 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운 해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  환경은 그 지 못함으로 인해 법을 수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실제 학교에서 

근무 인 기록 문요원에 따르면 법을 따르기 

해 기록 의 운 은 필요하나 학교의  상

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큰 학교

는 상 으로 산  인력 등이 많은 상황임

으로 독립 인 운 이 가능할지도 모르나 소규

모 학교는 실 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결국, 독립 인 기 으로서

의 학기록  운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각 기

을 통합한 라키비움이 행법 수와 더불어 타 

규모에 비해 상 으로 열악한 소규모 학교

의 환경에 맞는 실 인 안이라 볼 수 있다.

  4. 소규모 학교 라키비움 용 
방안

4.1 요구사항

라키비움은 도서 , 기록 , 박물 의 업무 

 기능을 융화시켜 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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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기 이다. 이는 세 기 이 가진 특징을 

그 로 유지함과 동시에 복된 부분은 결합함

으로써 각 기 이 가진 참조, 상담, 기  간 

출, 복사 등의 유사한 서비스와 이를 한 공간 

등을 통합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함을 의미

한다(Wilson, 2006). 이러한 을 학교에 

목시킨다면 많은 공간과 재원이 불필요하게 되

며, 오히려 모든 기 의 자원을 하나로 응축시

킴으로써 효율성 제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향상될 수 있는 효과를 가

져 오게 된다. 학교는 교육기 으로서 교육

과 련된 정보와 학사일정 는 연단 로 생

산되는 기록물과 박물이 생산되는 특수한 곳이

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수집  리하기 해

서는 도서 , 기록 , 박물 이 운 되어야 하

지만 국내 학교에서 이러한 모든 기 을 갖

춘 곳은 극히 드물다. 따라서 라키비움을 운

함으로써 학교의 모든 정보를 통합 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 아

래와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4.1.1 제도  정책

소규모 학교의 라키비움을 실 하기 해

서는 가장 요한 것은 법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다. 재 우리나라는 도서 , 박물 , 기록

에 한 설치  운 에 한 것을 법률 제

11310호 ｢도서 법｣, 법률 제12248호 ｢박물  

 미술  진흥법｣, 법률 제11690호 ｢공공기록

물 리에 한 법률｣에 담고 있다. 하지만 각

각의 법령에는 학도서 , 학박물 , 학기

록 에 한 실질 인 내용은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으며 ‘~설치하여야 한다.’ 는 ‘~설치

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을 담고 있다. 특히 각각

의 기 에 한 세부 인 운 이나 공간  요구

사항  구성에 한 내용은 언 하고 있지 않

다. 학기록 은 다른 법령처럼 구별된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통령령으로 정해진 공공기

에 속한다고 하여 ‘~설치․운 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설립과 련

된 법인 통령령 제25213호 ｢ 학설립․운  

규정｣의 [별표 2]에서는 교육기본시설에 도서

을, 부속시설에는 박물 으로 구분하 고, 기

록 은 교사시설 구분에서 아  빠져 있다. 물

론, 부 시설 안에 기록 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도서 , 박물 은 직 으로 언

한 것과 비교하여 학교 내에서 기록 이 가

진 상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으로 학도서 , 학박물 , 학기록 의 

업무와 상을 규정하는 련 법령의 개정이 이

루어져야 한다. ｢작은도서  진흥법｣, ｢학교도

서 진흥법｣과 같은 독립된 형태의 학도서 , 

학박물 , 학기록 의 법령이 만들어지거

나 ｢도서 법 시행령｣의 [별표 1]에 명시된 공

공도서 , 작은도서  등의 기 처럼 각 기 별 

법령에 구체 인 수치를 표시한 시설  장비․

환경과 련된 기 이 추가되어야 한다.3)

이러한 개정을 바탕으로 라키비움의 법  근

거를 마련해야 한다. 라키비움은 세 기 과 다

른 형태의 특수한 기 으로써 학교 내에서 역

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효과 인 업무, 기능, 서

 3) ｢도서 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는 공공도서 , 작은도서 , 장애인도서 , 문도서 , 학교도서 의 시설  

기 만이 있으며,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6]은 구기록물 리기 , 특수기록 , 기록 의 

시설․장비  환경 기 이 있다. 박물 과 련된 법령에서는 기 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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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등을 개편하여 문성 확보에 이르기까지 

법  근거가 요구된다. 라키비움은 도서 과 박

물 에 비해 기록 에 한 문 인 공간 연구

가 부족함을 인식하여 실에 부응하기 한 복

합  문화공간으로서 등장하 기 때문에 향후

에 재와 다른 상황에서도 라키비움의 본질을 

유지하기 한 유연한 법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4.1.2 운   리 요소

소규모 학교에서 라키비움을 운 하기 해

서는 이에 한 산이 요구된다. 산은 회계연

도를 기 으로 수입과 지출을 정한 계획이다. 

산의 규모  운 에 따라 기 의 기능이 결정된

다. 따라서 라키비움의 운   역할 수립을 

해서는 독립된 산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이는 라키비움을 학교 내의 다른 연구시설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기 으로서 입지를 가짐과 

동시에 외부 환경의 변화에 향을 받지 않기 

한 요건이다. 한, 산을 운용하는데 있어 각 

기 에서 제공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

록 산분배에 신 해야 한다. 특정 기 의 기능

에 산이 집 된다면, 상 으로 다른 역의 

서비스나 업무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세 기

의 조직을 개편하여 라키비움 조직을 구성함으

로써 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는 부분 학도서 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학박물 과 학기록 을 갖

춘 학교의 조직구성을 악하고, 이를 학도

서 의 조직과 연계하여 공통된 업무  서비스

를 제공하는 부서를 하나로 합하여 통일된 라키

비움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부서

가 맡은 업무를 함으로써 라키비움의 운 과 

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다.

4.1.3 서비스와 공간 구성

소규모 학교의 라키비움은 학교라는 특

성과 각 기 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모두 집약

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

다. 각 기 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양하지만 

내용 인 면을 살펴보았을 때 이용자에게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기 의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서비스, 학교 

내 각종 연구를 지원해주는 연구지원서비스, 이

용자의 문화  욕구를 실 시켜  수 있는 문화

서비스, 기 의 홍보  인지도 향상을 한 부

가가치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는 소규모 학교의 라키비움에서 기본

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이에 합

당한 공간이 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공간구

성은 서비스가 가장 최 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의 동선을 최 한 확보하는 것

을 의미한다. 추가 으로 직원의 업무공간과 이

용자의 휴식 등에 필요한 공간 역시 요구된다. 

따라서 각 공간에 필요한 크기를 악하고, 서

비스․업무․이용자 공간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하나의 공간에 배치하 을 때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간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를 

들어, 시실과 시 비실을 한 공간에 배치시

켜 이동시 손될 수 있는 험을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고, 자료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는 도서는 상 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

문에 이와 련된 업무나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자원들은 해당 공간에 비치하여서는 안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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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각 소규모 학교에서는 운 될 라키비움

의 공간크기에 맞게 업무와 서비스를 히 구

성해야 한다.

4.2 학교 라키비움 공간 용방안

4.2.1 기능별 공간설계

학도서 , 학기록 , 학박물 의 융합

을 한 소규모 학교 라키비움을 구성하기 

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능별 조직과 서

비스를 구분하 다. 각 기 의 조직  서비스

의 유사 과 차이 을 비교․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학교 라키비움의 공간 구성 

모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표 6>은 앞에서 살펴본 세 기 의 공간  서

비스와 최 실(2012), 김민경과 이성신(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소규모 학교 라키비움에 

합한 공간을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

고 있는 모형은 층별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 있어도 효율 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

도록 클러스터 형태로 구성하 으며, 각 공간

별 업무  담당자의 배치는 실제 학도서 , 

학박물 , 학기록 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

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하 다.4) 이 구성

은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이를 변화하여 

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소규

모 학교 라키비움은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된

다. 이는 다양한 업무와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소규모 학교의 재정  공간여건상 이를 세세

하게 분산배치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한 업무 

공간 클러스터 설치실 업무 내용 담당자

자료 공간 자료실 출  열람, 정보서비스 사서

열람공간

교육  연구지원공간

열람  연구지원실

보존도서 열람서비스 사서

기록물 열람서비스 기록 문요원

정보서비스  연구 지원 업

시실 시
큐 이터

시 비실 시 련 비

교육실 교육 업

사무 공간

정보검색 공간

공용 공간

행정실 사무 -

도서 정리실 수서  등록, 정리 사서

기록물 정리실 기록물 등록, 정리  평가 기록 문요원

정보검색실 정보 검색, 디지털 매체 열람서비스 업

공용 공간 공공서비스 -

보존  리 공간

시스템 유지 공간

보존실 보존실 리 기록 문요원

보존처리실 보존 처리 큐 이터

시스템 유지 공간 시스템 유지 -

<표 6> 소규모 학교 라키비움 공간 구성

 4) 2014년 7월~9월까지 진행하 으며,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1차는 각 기 이 가진 기능  업무, 공간에 

해 면담을 하 고, 2차는 1차 면담 결과와 라키비움 련 연구 자료를 통해 만든 소규모 학교 라키비움 공간을 

바탕으로 클러스터 구획  담당자 배치  업무에 한 의견을 수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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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업무 간 련성,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유

형  수량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한 공간에 배

치함으로써 업무․서비스․공간의 효율성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자료 공간은 자료실(서고)이 있으며, 사서가 

담당한다. 이곳은 기존 학도서 의 개가식 서

고를 그 로 용한 것으로서 세 기   가장 

많은 매체인 도서를 이곳에 비치한다.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직  서고에서 열람하도록 하며, 

사서는 이용자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료실의 형태는  학도서 에서 주제별로 정

리된 서가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각 기 에서 

소장한 도서류를 한 장소에 주제별로 배열함으

로써 통일성을 갖는다. 더불어 이용자가 자료실

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기 해 테이블, 의자 

등을 설치한다.

다음으로 열람공간, 교육  연구지원공간으

로써 열람  연구지원실은 기록물을 열람하고, 

자료실에 있는 도서가 아닌 수장고에 있는 보존

도서의 열람  연구를 지원하는 곳이다. 이용

자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서와 기록 문

요원이 보존실에서 보존도서와 기록물을 제공

하는 형식이다. 이는 이용 빈도가 낮은 보존도

서와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는 기록물은 

이곳에 비치하는 것보다 보존실에 보 함으로

써 공간  효율성을 확보하기 함이다. 연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각종 논문  연

속간행물 등 연구에 도움을  수 있는 자료는 

이곳에 비치함으로써 자료실의 서고와 마찬가

지로 이용자가 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시실은 학교의 소

장품, 지역의 문화유산 등과 같은 시  효과

를 확보하면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공

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를 해 시

비실을 별도로 구성하여 시 서비스가 효과

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업무는 주

로 큐 이터가 담당하게 된다. 교육실은 라키비

움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

며, 견학과 같은 외부 이용자의 방문을 한 곳

으로써 교육 업무는 특정한 역이 아니라면 

업을 통한 업무가 가능하다. 이 공간은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된다. 하나는 열린 공간으로 열람 

 연구지원실과 시실이 벽이 없는 하나의 열

린 공간으로, 시 비실과 교육실은 별도의 공

간을 가진 닫힌 공간이다. 사서, 기록 문요원, 

큐 이터는 열린 공간에 상주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사무 공간, 정보검색 공간, 공용 공간을 살펴

보면, 우선 행정실은 라키비움의 운 을 한 행

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므로 사무 리, 행사지

원,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도서 정

리실과 기록물 정리실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정

리라는 업무는 같으나 상이 되는 매체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별된 장소에

서 사서와 기록 문요원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

다. 정보검색실은 이용자가 학교 라키비움이 

가진 모든 정보를 검색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매

체로 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분야별 업을 통하여 업무를 담당할 수 있

다. 공용 공간은 이용자의 편리한 이용을 해 

휴게실, 안내실, 편의  등을 운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존  리 공간, 시스템 유지 

공간은 라키비움이 가진 보존 자료를 리  

보 하는 공간이다. 보존실의 주요 기능은 가

치 있는 자료에 한 리  보존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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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으로써 해당 업무는 기록 문요원이 담당

한다. 이는 기록 문요원 업무의 부분이 보

존  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크게 도

서보존실, 시청각보존실, 박물보존실로 구분함

으로써 일률 인 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보

존처리실은 라키비움이 소장한 각종 자료를 오

랜 기간 동안 존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원  

유지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

이 필요하다. 이러한 업무는 종이뿐만 아니라 

속품, 목각품 등 다양한 재질의 박물을 리

하는 큐 이터가 담당한다. 보존을 해 소독

실, 탈산실, 복원실, 수리실, 제습실 등 보존에 

련된 작업실이 모두 존재하면 좋다. 하지만 

각 학교의 소장품의 특징  종류에 따라 이

를 히 배치시키는 것이 요하다. 시스템 

유지실은 라키비움의 건물 유지뿐만 아니라 각

종 DB나 서버와 같은 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반시설이 갖춰진 곳이다. 이곳에는 

기실, 기계실, 발 기실, 산실 등이 있게 된다.

4.2.2 용방안

소규모 학교의 라키비움을 해 앞서 설명

한 공간 구조를 갖추기 해서는 우선 학교 

내에서 학도서 뿐만 아니라 학기록 , 

학박물 의 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재 소

규모 학교 환경에서는 산의 한계로 인해 교

육에 가장 한 기 을 우선시해야 한다. 즉, 

학도서 이 가장 요한 기 으로 인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기록 과 학박물

은 요성 측면에서 상 으로 필요성이 떨

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기록 은 

학교 내에서 생산된 모든 기록물, 즉 과거와 

재의 행정기록, 교육․연구기록 등을 리  

보존하는 기 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역량을 

증명하는 기 이며, 학교 업무의 요 성과물

로서 생산되는 박물은 이를 문 으로 소장  

리, 보존하는 기 으로서 학박물 이 있다. 

학도서 은 교육을 지원하기 한 기 이라

면, 학기록 과 학박물 은 학교의 통

과 역사를 간직함과 동시에  학교의 모습과 

상을 보여주는 기 이다. 즉, 학교가 교육

을 한 곳이므로 이와 련된 기 이 필수 이

지만 이와 동시에 학교의 과거와 재, 더 나

아가 미래를 보여  수 있는 기 이 존재함으로

써 학교의 역사, 통, 존립 목 , 특성 등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지

키기 해서는 학교 내부 으로 인식의 환

을 통하여 학도서 과 마찬가지로 학기록

, 학박물 의 기능  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모습을 학교 내에서 보임으로써 

다음과 같은 라키비움 용방안이 소규모 학

교에 목될 수 있을 것이다.

1) 산 확보 

소규모 학교에서 기 을 운 하는 가장 

요한 조건 의 하나는 바로 산이다. 규모 

 규모 학교에 비하여 상 으로 산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학도서 의 운  역시 

상 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 을 

설립  운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한, 재 학도서  외에 다른 기 을 한 

산은 거의 책정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기 해 

요구되는 도서 , 박물   기록 을 독립

으로 운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한 안으로써 라키비움을 운 하는 것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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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인 방안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라키비

움 역시 복된 공간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

공함으로써 각각 운 하는 것보다 재정 으로 

게 비용이 지출될 수 있으나 결국 필요한 

산은 학도서  산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추가 인 산이 

요구된다. 이를 한 재원은 학교 내․외부

에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재 학교에서 

라키비움을 운 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실제  

방안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라키비움이 가진 장 을 바탕으로 재원을 확보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내부에서의 방법은 기간을 정하여 지

속 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록 리 시

범 학으로 선정된 주교육 학교(이하 주

교 )는 기록 의 설립  운 을 해 총 3차

에 걸쳐 진행하 다. 1차(2006년), 2차(2007년)

는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3차(2011년)

에는 표 기록 리시스템 운 환경 구축  

자기록물 이 을 진행하 다( 주교육 학교, 

2011). 기록 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구

비하기 해 필요한 총 비용을 연 단 로 나

어 산을 확보하고, 이를 구매함으로써 학

교 산의 부담을 감시키는 방식을 택한 것

이다. 이러한 모습은 소규모 학교에서의 라키

비움 설립  운 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 다. 한 해에 라키비움과 

련된 비용을 모두 마련하는 것이 아닌 다년간

의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의 세부 사항에 

맞는 산을 확보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산에 부담감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된다. 

학교 외부에서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안

을 용할 수 있다. 하나는 기부이다. 기부는 자

선 사업 는 공공사업을 도와주기 해 가 

없이 물건이나 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학교와의 련 여부와 상 없이 구

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질  기부와 

시간  기부가 있다. 우선, 물질  기부는 단어 

그 로 , 부동산, 물 등을 기부하는 것으

로써 직 으로 재원에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이

다. 이는 라키비움을 운 하는데 있어 실질 인 

효과를 발휘한다. 뉴욕공공도서 은 재원을 마

련하기 해 기부를 한 강좌개설이나 다양한 

기부이벤트를 만들어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부를 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김효숙, 2004).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의 로그램을 라키비움에서 진행하여 

산뿐만 아니라 이곳에 비치될 다양한 유형의 자

료까지 제공받음으로써 라키비움의 운 에 

정 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다음으로 시간

 기부가 있다. 라키비움 내에서 사람들이 노

동의 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인력을 제

공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많은 문 인력을 배

치할 수 없는 소규모 학교에서 부족한 인력을 

공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일반 사람들에 의

해서 제공받는 자원 사와 문가들의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Pro-bono5) 서비스를 활용한

다면 안정 인 라키비움 운 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기부를 통해 기업은 기업이미지 향상  

홍보, 사회  책임이행 등의 기부동기를 가지

 5) Pro-bono는 ‘공공의 이익을 한 무료 사’라는 뜻으로, 미국 변호사들이 사회  약자를 한 법률서비스를 의미

하는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 각 분야의 문가가 자신의 기술, 지식 등의 기부활동이나 사람을 

나타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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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기부를 통해 기업이미지 홍보, 미래인

재 확보, 기업신뢰도 향상, 지역사회와의 계유

지 등의 효과를 얻으며(노동조, 박경숙, 2013), 

개인은 소속감과 함께 기 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기부를 소규모 학교에서 유

치하기 해서는 라키비움에 한 인식을 알릴 

수 있는 지속 인 홍보 략을 수립해야 하고, 

기부 을 체계 으로 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른 방안은 메세나(Mecenat)이다. 이는 

라키비움이 박물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

능하다. 메세나는 문화 술․스포츠 등에 한 

원조  사회 ․인도  입장에서 공익사업 등

에 지원하는 기업들의 지원 활동을 말하는 것으

로써, 기업 측에서는 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기업 윤리를 실천하는 것 외에, 회사의 문화  

이미지까지 높일 수 있어 홍보 략의 수단으로

도 유리하다( 태일, 2005). 이를 소규모 학교 

라키비움에 유치시킴으로써 학교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정보  문화를 제

공하는 문화기 으로서의 역량을 발 시킴과 동

시에 이를 실 하기 한 지원은 기업에서 이루

어짐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좋은 방

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 기 과의 교류이다. 소규모

학교는 설립된 지역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다. 

설립된 지역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구심  역할

을 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많은 향을 끼치기 

때문에 많은 기 과의 연계가 깊다. 국립순천

박물 은 지역 행정기 , 교육기 , 문화기

, 언론기  등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를 진

행하여, 교육과 시 부분 사업을 운 할 사업

비를 확보하 고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기

이 연합하여 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재정  지원

을 받았다(강성호, 2013). 이와 같이 지역 내의 

많은 기 과의 계를 통하여 라키비움에 필요

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라키비움은 한 

공간에 교육과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시설임으

로 기 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지역의 발 을 

도모함과 동시에 운 에 필요한 산을 확보할 

수 있다.

2) 기능별 공간 설계

라키비움에서 가장 요한 부분은 각 기 이 

가진 기능을 효율 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 소

규모 학교는 부분 학도서 만을 운 하

고 있기 때문에 라키비움을 한 공간을 확보

하는 것이 가장 시 하다. 가장 확실한 방안은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라키비움 건물을 건설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규모 학교의 재정상 어

렵기 때문에 기존 학도서 의 건물을 히 

활용하는 것이 요하다.

학도서 은 각 층마다 주제별로 도서를 비

치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도서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모든 도서가 이용되는 것은 아니

다. 1975년 미국 피츠버그 학 의 연구에서 수

서 후 7년 후에 이용되는 장서는 51.6%에 불과

하며, 나머지 장서는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

고, 국내에서도 10년 동안 한 차례도 출되지 

않은 도서의 비율이 도서  혹은 주제에 따라 

28~53%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학도서

의 장서 에는 수년간  이용되지 않은 상

태에서 서가를 차지하는 장서가 많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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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김선애, 2013). 결국 이용률이 조한 

도서를 보존서고에 배치시킴으로써 라키비움 

기능을 구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는 학도서  

출평가를 시행하고, 주제별 도서 치의 재조

정을 통해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보존공

간을 라키비움 내부에 둘 것인지 외부에 둘 것

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실질 으로 보존서고가 

라키비움 내에 있으면 업무  서비스의 효율

이 증 되지만 보존될 도서, 기록물, 박물의 양

이 많아 여러 곳에 분산 보존하면 오히려 리

의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학교 내의 

도서, 기록물, 박물의 정확한 수량에 한 분석

을 통하여 앙집 형 는 분산형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키

비움 건물 내에 있으면 좋으나, 내부에 존재할 

수 없는 경우라도 라키비움과 가까운 곳에 보

존실을 설치하여 운 함으로써 업무  이용의 

동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상

으로 다른 업무  서비스의 공간을 충분히 확

보할 수 있게 된다. 

3) 고유 업무별 인력 재배치

라키비움은 각 기 에서 수행했던 기능  

업무를 모두 갖추고 있음으로 이에 따른 인력 

역시 배치되어야 한다. 이는 <표 6>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서

비스에 맞게 문 인력이 배정되어야 한다. 자

료 공간의 자료실에 사서 1명, 열람공간과 교육 

 연구지원공간의 열람  연구지원실에 사서

와 기록 문요원 각각 1명, 시실  시 비

실에 큐 이터 1명, 사무 공간․정보검색 공

간․공용 공간의 도서 정리실에 사서 1명, 기록

물 정리실에 기록 문요원 1명, 보존  리 공

간․시스템 유지 공간의 보존실에 기록 문요

원 1명, 보존처리실에 큐 이터 1명이 있어야 

한다. 이는 효율 인 업무분담을 해 각 실별

로 모든 인원을 배정한 것으로써, 총 사서 3명, 

기록 문요원 3명, 큐 이터 2명이 필요하게 된

다. 그러나 모든 인력을 배치하기에는 실 으

로 어렵기 때문에 상시로 있지 않아도 되는 보

존실과 보존처리실의 인력은 별도로 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사서 3명, 기록 문요

원 2명, 큐 이터 1명으로 라키비움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6) 그 외 일반 인 행정업무나 시

스템 리 업무는 기존 기 에서 이를 담당하던 

직원을 배치하면 된다.

4) 서비스 제공 

소규모 학교의 라키비움에서 제공되어야 하

는 서비스는 학도서 , 학기록 , 학박물

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각 기

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양하지만 실질 인 

내용을 기 으로 구분하여 종합하면 <표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정보서비스는 이용자 요구에 맞도록 정보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사서, 기록 문요원, 큐

이터의 공동의 업무활동으로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한 ‘인 조’와 ‘질문에 한 

해답’이라고 하는 이용자와 문가와의 지속

인 커뮤니 이션을 통한 긴 한 을 제로 

 6) 해당 인원은 업무를 기 으로 필요한 정직원 인원을 산출한 것이다. 향후 라키비움 내의 조직과 연계하 을 때에는 

이보다 인원이 많게 된다. 이는 정직원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다양한 형태의 인력 수 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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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내용 시

정보서비스

- 이용자 요구에 맞는 정보 제공

- 이용자 심

- 문가와의 연계

- 다양한 정보매체 활용

- 원문 제공

이용자 서비스 기획  콘텐츠 개발, 출  열람, 복사, 

상호 차, 이용자면담, 온라인 서비스 등

교육서비스

- 라키비움에 한 정보 제공

- 정보 활용 교육

- 다양한 매체 활용

이용자교육, 자정보활용교육, 이용자 맞춤 워크 , 지역과 

련된 학술교육 등

연구지원서비스
- 학교 내의 연구 악

- 원문 제공
분야별 연구 지원, 논문 작성 교육 등

문화서비스

- 이용자에게 즐거움을 제공

- 학교  지역 정보 제공

- 지역문화와의 연계

시, 견학, 지역의 유 지 방문 등

부가가치서비스
- 학교 라키비움 인지도 향상

- 지역  기업과의 연계
홍보, 이벤트, 출 , 외부 자본 유치 등

지역연계서비스

- 지역민 교육

- 지역 활동 지원

- 지역  기업과의 연계

방과후 로그램, 교과연계 로그램, 지역문화 로그램 등

<표 7> 소규모 학교 라키비움 서비스

한다(박 식, 2007; 신이정, 2005; Pugh, 2008). 

즉, 이용자와 문가와의 면 면 계를 통하

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까지 일방

인 통보가 아닌 방향  공유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구가 무엇

인지 악하는 것이 가장 요하다. 이를 통해 

문가, 즉 사서, 기록 문요원, 큐 이터가 참

여하여 이용자 심의 서비스가 행해져야 하며, 

라키비움이 가진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서비스가 이용자가 찾아옴으로써 시작

되는 서비스라고 본다면, 교육서비스는 이용자

에게 정보를 알려주기 해 찾아가는 서비스로 

볼 수 있다. 라키비움은 생소한 기 이기 때문

에 이용자는 이곳이 무엇을 하는 기 인지 모

른다. 단순히 학도서 , 학박물 , 학기

록 이 한 곳에 있다는 정도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라키비움이 무엇인지 정확

히 인식시켜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 라키비움은 학교의 정보 집합소와 같

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이용자

가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연구지원서비스는 각 주제별로 연구 활동에 

필요한 학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학생  교수, 연구원 등의 연구 수행 시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악하여 각종 조사를 통하여 원

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학교는 교

육과 더불어 연구가 한 축을 담당한다. 학과 자

체 연구, 정부 지원 연구, 기업 연계 연구 등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각 연구마

다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악하는 

것이 요하다.

문화서비스는 지식정보 제공과 더불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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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비스이다. 이는 라키비움을 찾는 이용자

에게 편안함과 안락함,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

어야 하는 본연의 목 을 달성하기 함이다. 

이를 해서는 학교의 지원뿐만 아니라 설립

된 지역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는 학교는 

시민들의 세  는 기부로 지원을 받기 때문

에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므로 지역의 

요구에 민감하며, 이에 따라 강한 계가 형성

된다(Cohen & Brawer, 2003). 따라서 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나 지역 문화 유 지 탐방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외부 사람들이 라키비움에 참여

할 수 있는 견학이 행해지게 된다.

부가가치서비스는 에서 설명한 서비스 이

외의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라키비움을 정

인 기 이 아닌 이용자와의 계를 통한 계속

인 변화가 나타나는 곳으로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해 라키비움의 활동 등을 

학교 내․외부로 알릴 수 있도록 출 물을 발

행  홍보를 하며, 이용자의 심을 유발시키

기 한 이벤트 역시 진행될 수 있다. 한, 

학교 내에서 분배한 라키비움의 산이 한정되

어 있음으로 지역  기업의 재원 유치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연계서비스는 지역의 교육 는 지역 활

동과 련된 서비스이며, 이것은 소규모 학교

가 지역과 한 연 을 맺고 있기 때문에 지

역의 많은 기 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이 서비

스의 심은 학교 외부의 이용자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요구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

하여 라키비움 내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를 들

어, 방과 후 로그램은 지역 내 등학생 는 

학생에게 주제별 강사와 체험활동 등을 제공

하며, 교과연계 로그램은 라키비움 업무를 직

 체험할 수 있는 진로교육 로그램,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지역역사 로그램 

등을 구성하여 교육청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지

역문화 로그램은 지역의 각종 행사에 공간  

자료를 지역민에게 제공하며, 이것은 지자체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와 같은 서비스는 자체  서비스 제공의 유

무에 따라 다르게 용된다. 정보서비스, 연구

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는 기존 세 기 에서 제

공한 서비스이므로 소규모 학교 라키비움 자

체 으로 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화서비스, 

부가가치서비스, 지역연계서비스는 학교 이

외 기 과의 긴 한 조가 존재해야 효과 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소규모 학교는 독립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지역과의 신뢰를 바

탕으로 지역과 학교의 발 이라는 상호 력

 계로 존립한다. 따라서 지자체  지역 단

체․기 과의 력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우호  

계 향상  지역 발 을 도모하는 소규모 학교

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5) 기  통합  조직구성 

각 기 마다 추구하는 가치  목표에 따라 

조직의 구성이 다르다. 재 학교 내에서 가

장 비 이 높은 것은 도서 이다. 학도서 은 

학교의 필수 기 임과 동시에 학교 내에서 

가장 많은 이용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학교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학도서 은 학생  교수, 

연구원, 교직원 등에 서비스가 원활이 제공되어

야 하기 때문에 조직이 세분화되고,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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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역시 많다. 그러나 학기록 과 학박물

은 상 으로 규모나 인력 면에서 열악하다. 

학기록 과 학박물 은 두 개 는 세 개의 

부서가 존재하지만 부서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

은 부분 한두 명에 그치고 있다. 재 소규모

학교 역시 가장 많이 운 되고 있는 기 은 

학도서 이며, 그 다음으로는 학박물 이

다. 라키비움을 운 하기 해서는 기존에 운

되고 있는 학도서 과 학박물 의 통합이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해 두 기 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기 통합 추진조직체를 만들어 통합과 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통합

추진단, 통합실무추진단, 통합추진 의회가 구

성된다. 통합추진단은 학도서 과 학박물

의 통합에 한 주요 정책 사항을 결정하기 

한 의사결정기구이다. 통합실무추진단에서 

작성한 기 통합 련 안건에 해 논의  최

종  확정을 하며, 이 게 확정된 사항에 한 

이행 상황을 검하고, 기타 통합과 련된 제

반사항에 한 추진 과정을 검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통합실무추진단은 두 기 의 통합

과 련된 실무업무 추진을 담당함으로써, 기

통합 련 과제별 검토  안 마련 후 통합

추진단에 안건을 제출하고, 의결된 확정안을 

집행하며, 매월 업무 단 별 세부 추진 상황을 

작성 후 통합추진단에 이행 상황을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통합추진 의회는 기  통합과 

련한 두 기 의 쟁 사항에 해 사 에 의

견을 조율하며, 업무환경 등 직원 요구사항을 

의하게 된다(근로복지공단, 2010). 조직체 

구성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서, 기록

문요원, 큐 이터와 라키비움 련 문 교

수, 학교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행정 

담당자로 구성할 수 있다. 한편, 학교에서 기

록 이 아닌 코드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는 곳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코드센터는 기

록의 폐기 는 보존 기록 으로의 이  에 

용․비 용 기록을 리하는 시설을 말하

는 것으로서, 일종의 간 보존  리 창고로

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기록 과 코드센터를 

동시에 운 하고 있는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와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

서는 코드센터를 기록물을 임시 으로 장

하는 곳, 기록 은 역사  기록물을 구 으

로 장하는 곳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라

키비움은 기록 으로서 코드센터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기능 으로는  

다른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코드센터와의 조우가 필요하게 된다. 라

키비움 내 는 보존서고에 코드센터가 들어

올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이를 통합하여 업무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지 않을 경

우 이를 해결하기 해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코드센터의 코드 코디네이터가 

담당하는 기록물 서비스, 이   폐기의 

리․감독 업무를  학교 코드센터에서의 

업무 담당자와 기록 문요원이 분담함으로써 

코드센터의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을 지향해

야 할 것이다. 코드센터는 보존을 한 시설

은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를 통하여 기

록물은 기록 으로 이 된다. 따라서 코드센

터에서의 이   폐기와 련된 업무는 라키비

움의 기록 문요원이 담당하며, 이 외의 업무는 

기존 담당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라키비움은 각 기 의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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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구성된 조직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직으로 

<그림 2>와 같이 구성할 수 있게 된다.7)

소규모 학교 라키비움은 크게 행정, 학술개

발, 학술서비스, 보존으로 구성할 수 있다. 우선, 

총무는 각 기 마다 기본 으로 행정업무를 담

당하는 부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부

서로 조직하 다. 이곳에서는 학라키비움 

반의 행정인 회계, 인사, 시설  시스템 리, 

홍보를 담당한다.

학술개발은 학도서 의 수서  정리 등의 

업무와 학기록 의 기록 리  기록물 수집 

 등록, 정리, 기술, 평가 등과 련된 업무를, 

학박물 의 학 연구  박물 리와 련된 

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행해지게 된다. 해당 

부서에서는 정보 리  디지털 업무 기능을 수

행한다. 정보 리 업무는 학라키비움에서 제

공하는 모든 정보를 리하는 곳으로서 학도

서 의 물리  매체의 수서  정리와 자도서, 

학술DB, 자 , 자책 구매 등의 업무와 

학기록 과 학박물 의 모든 기록  박물 

리를 담당한다. 디지털 업무는 디지털 정보와 

련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학라키

비움의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

한다. 따라서 기록물과 박물의 디지털화  리

가 행해진다.

학술서비스는 각 기 에서 수행한 서비스 업

무가 이루어진다. 각 기 의 서비스는 정보서

비스와 교육․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

에 해당 부서의 업무 기능 역시 정보서비스와 

교육․연구지원 업무 기능을 담당한다. 정보서

비스는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정보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맡는다. 따라서 이용자 서

비스를 기획하고, 각종 정보의 출, 열람  상

<그림 2> 소규모 학교 라키비움 조직도

 7) 이 그림은 소규모 학교의 학도서 , 학박물 의 조직을 조사하 고 학기록 은 규모에 계없이 운 되고 

있는 23개 학교를 조사하여 하나로 종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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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차, 이용자면담, 온라인서비스, 시, 소장

된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 개

발이 이루어진다. 교육․연구지원은 학교의 

역할이 교육과 연구에 있음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여기서 

교육지원은 정보서비스 에서 이용자에게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다르게 이용자에게 

직  무언가를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학라키비움에 한 이용교육과 자정보활

용교육, 이용자 맞춤 워크 , 지역과 련된 학

술문화교육 등이 있으며, 연구지원은 각 주제

별로 연구 활동에 필요한 학술정보서비스를 제

공한다.

마지막으로 보존은 각 기 에서 하는 보존업

무를 통합하여 담당한다. 학도서 의 보존서

고, 학기록 과 학박물 의 보존처리실  

수장고가 존재하므로 이를 한 업무가 이곳에

서 이루어진다.

5. 결 론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학교

를 설립  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

는 교육을 수행하는 기 임과 동시에 연구를 통

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기 이기도 하다. 

따라서 극 이고 효과 인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체계 인 리가 가능한 부속 기 이 

필요하다. 재 학설립 규정에 따라 설립․

운 해야 하는 학도서 을 통해 모든 학교

에서 교육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된 기록이나 박물은 

학기록 과 학박물 에서 리하고 있다. 그

러나 세 기 을 동시에 운 하고 있는 학교는 

많지 않으며, 소규모 학교일수록 이러한 상

은 더 심하게 나타난다. 특히, 학기록 은 법

으로써 필수 으로 설치  운 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시행하는 곳은 극히 드물다. 따라

서 도서 , 기록 , 박물 의 기능을 모두 갖춘 

라키비움을 소규모 학교에 목시킴으로써 

학교에서 생산  수집되는 도서, 기록, 박물 등

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효과 으로 리  보

존시킬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된다.

재 소규모 학교는 학도서 을 모든 곳에

서 운 하고 있지만, 그 외 기 은 거의 운 되고 

있지 않다. 특히, 학기록 은 1곳에 불과하므

로 법  규제를 충족시키며, 체계 이고 효과

인 리, 보존  서비스를 해서는 라키비움을 

용하는 것이 시 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 

본 연구는 재 학도서 , 학기록 , 학박

물 의 황을 조사하 고, 이를 바탕으로 소규

모 학교에 라키비움을 용할 수 있도록 제도, 

운   리, 서비스를 분석하 으며, 이를 실질

으로 구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 고, 이

를 용하기 해 산 확보 방안, 기능별 공간 

확보방안, 고유 업무별 인력 배정 방안, 서비스 

제공 방안, 기 의 통합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

하 다.

소규모 학교에 라키비움을 용함으로써 얻

을 수 있는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공공기 은 기록 의 

설립을 의무 으로 하고 있으나 소규모 학교는 

이를 운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 

이를 라키비움을 통해 기록 의 업무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공공기 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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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둘째, 학교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의 

통합  리, 보존  서비스가 가능하다. 학

교는 교육과 연구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 등 다양

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생산되는 정보의 매

체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정보 매

체를 포용할 수 있는 라키비움을 통해 효과 인 

리  보존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각 기 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 셋째, 소규모 학교의 

산  공간의 낭비를 일 수 있다. 소규모 학교

는 산  공간의 한계로 인해 각 기 을 동시에 

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 그러나 

용된 라키비움을 통하여 복된 서비스의 통

합을 통한 효율 인 공간의 구성이 가능하며, 한 

기 에서 각 기 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각 기

을 운 하는 것보다 산의 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소규모 학교에서 세 기

의 운 이 어려운 실을 라키비움의 용을 

통해 극복한다는 에서 의미가 있으나, 소규모

학교에 국한된 것으로써, 다른 규모의 학교, 

는 공공기 에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실제 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실제 용  검증, 평가 방안에 한 후속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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