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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공군 병 도서 은 공군이라는 특수 계층을 상으로 도서 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발 은 시작단계여서 

그 시설  서비스 등은 기 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까지 공군 병 도서  체를 상으로 한 운  황 

분석은 시도된 바 없다. 이 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공군 병 도서  체의 운  황  활성화 방안에 한 

인식 평가를 단 , , 으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하 다.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한 설문지를 2014년 

8월 재 등록된 총 101개 공군 병 도서 에 배포하 다. 그  81개 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지만, 4개 의 응답은 

부실하여 이를 제외한 총 77개 의 응답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본 논문은 공군 병 도서 의 운  황과 

활성화 방안에 한 인식을 총체 으로 악하 고, 공군 병 도서 의 운 상의 문제 을 지 하 다. 나아가 

본 논문은 공군 병 도서  발 을 한 운  활성화 방안을 구체 으로 제시하 다.

ABSTRACT

Air Force library performs the functions of a library with respect to a specific group of Air Force. 

However, the development of Air Force library is beginning step, its facilities and services are not 

meet expectations. The analysis of operating status for entire Air Force libraries is so far not attempted. 

Focusing on this point, this study analysed for the first time evaluation regarding the overall operating 

status and activation of Air Force libraries at the levels of wing, group and squadron. The questionnaire 

was consisted of a total of 45 questions.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101 Air Force libraries 

registered in currently August 2014. I was received the reply from 81 out of 101 Air Force libraries, 

but the responses of 4 libraries were poor, and analyzed the total 77 library responses excluding 

them.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paper identified operational status and perception of activation 

of Air Force libraries as a whole, and pointed out the problems that have been identified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se libraries. Furthermore, this paper suggested concretely activation plan for 

the development of Air Force libraries.

키워드: 공군 병 도서 , 병 도서 , 공군 병 도서  운  황, 공군 병 도서  활성화

Air Force Library, Military Library, Air Force Library Operating Status Air Force Library Activation

*
**
***

본 논문은 석사학 논문의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임.

공군본부 병 도서  사서(pachelbels@hanmail.net) (제1 자)

부 학교 사회과학 학 문헌정보학과 교수(jhhong@joongbu.ac.kr) (교신 자)

논문 수일자 : 2015년 2월 14일   논문심사일자 : 2015년 3월 1일   게재확정일자 : 2015년 3월 16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1): 77-100, 201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5.26.1.077]



7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6권 제1호 2015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병 도서 은 군인이라는 특수 계층을 상

으로 장병들에게 도서 의 기능을 수행하여 문

화  혜택을 주며 정서함양, 교양증진, 자기계

발 등을 지원하며 아울러 군 복무를 마친 후 사

회 복귀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재 병 도서 에 한 사회  요구는 증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 병 도서 의 시설 

 서비스 등은 기 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

리나라에 있어서 병 도서 의 역사는 미국에 

비해 그 역사가 짧아 운  경험이 부족하며 사

회  인식 한 낮은 편이다. 병 도서 의 설

립과 서비스를 지원하기 한 법  지원도 2003

년에 와서야 ｢도서   독서진흥법｣에서 특수

도서  범주에 추가되었다. 이어서 2006년 10월 

4일자로 명칭이 변경되어 부 개정된 ｢도서

법｣에서는 공공도서 의 범주에 병 도서 이 

포함되도록 제도화 되었다. 

｢도서 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공공도서

의 한 형태인 병 도서 은 공 의 정보이

용․문화활동․독서활동  평생교육을 하여 

국가가 설립․운 하는 육군․공군․해군 등 

각  부 의 병  내 장병들에게 도서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설립된 도서

을 말한다.

2007년에는 문화체육 부 소속 도서 정

책기획단에 의해 육군 3개 부 , 공군과 해군 

각 1개 부  등 5개 부  병 도서 의 시범 평

가가 시도되었다(송승섭 2009). 그 후 본격

으로는 2009년에 와서야 국가도서 통계시스

템에 의한 국가 차원의 제 로 된 평가가 이루

어지게 되었다(차성종, 한종엽 2013).

이 듯 병 도서 의 발 은 이제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병 도서 에 한 연구 한 최근

에 와서야 시도되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병 도서 에 한 학술  연구를 살펴보면 육

군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병 도서  운  

방안이 제시된 바 있고(차미경, 송승섭 2005), 

우리나라 육군 병사들에 한 독서실태가 조사

되어 있을 뿐이다(차미경, 송승섭 2006). 

그러다가 2013년에 발표된 우리나라 병 도

서 의 평가결과 분석을 통한 운  진단 연구

에서는 2011년 기  국 육군․해군․공군․

국방부직할부 (이하 ‘국직’이라 한다) 병 도

서  1,691개 가운데 160개 병 도서 만을 

상으로 운 실 을 평가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

하 다(차성종, 한종엽 2013). 그러나 이 연구

는 선별된 우수한 일부 병 도서 만을 상으

로 평가가 이루어져 병 도서  체에 한 

평가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 연구의 통계치

는 병 도서 의 운 을 진단하고 활성화하기 

한 방안을 모색한 분석결과로서 의미가 있지

만, 병 도서  체의 분석으로 일반화하기에

는 무리가 있으며, 일선 병사들이 느끼는 병

도서 의 실과도 괴리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군 병 도서

(Air Force libraries) 체를 상으로 한 운  

황을 조사 분석한 연구는 시도된 바 없다. 그

래서 본 연구는 이 에 착안하여 공군 병 도서

이 실제로 제 기능을 제 로 수행하고 있는지

를 분석 악하고자 공군 체 병 도서 을 

상으로 실질 인 운  황을 총체 으로 설

문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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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공군 병 도서 의 운  

황을 체 으로 실증분석 한 결과에 입각해 공

군 병 도서 의 운  측면에서의 문제 을 도

출하고 나아가 공군 병 도서 을 활성화하기 

한 개선방안을 구체 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1.2 선행연구

병 도서 에 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시

도되고 있고, 병 도서 을 연구 상으로 삼

은 선행연구로는 학술논문과 보고서 몇 편이 

있을 뿐이다. 송승섭(2003, 2004, 2005)은 병

도서 의 개념과 미국, 국 등 외국의 병 도

서  역사를 살피고 병 도서  설치 황과 도

서 서비스 로그램 내용을 조사하 다. 한국 

쟁동안에 있었던 미군의 병 도서  활동을 

분석하 다. 차미경과 송승섭(2005)은 육군 병

사를 심으로 설치된  병 도서 을 주요 

상으로 시설과 운 , 장서와 이용 황 등을 

분석하고, 병 도서  발 을 한 정책 방안

을 제시하 다. 한 차미경과 송승섭(2006)은 

육군 2개 사단의 병사 1,000명을 상으로 독서

실태 설문 조사와 병 도서  장 방문  면

담을 통해 병사들의 독서량과 독서방법, 도서입

수경로, 독서환경 등을 분석하 다. 이후 송승

섭(2007, 2009)에 의해 병 도서  평가지표 

개발에 한 연구와 병 도서 의 평가지표 개

발과 용에 한 연구를 시도하여 병 도서  

실태 조사 표 안을 만들어 군별로 수조사 할 

것을 제안하 다. 이후 차성종과 한종엽(2013)은 

2011년 12월 기  체 1,691개 병 도서  

에서 국방부에서 추천한 육군 116개, 해군 15개, 

공군 15개 기 의 운 실 을 평가하 다. 향후 

병 도서  활성화 정책으로 계획, 재정, 서비스, 

장서 리, 시설 등을 포함한 8개 역의 정책

인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병 도서 을 주제로 한 국외 연구도 부분 

병 도서  홍보를 한 언론보도기사 자료이

고, 병 도서 을 소재로 한 연구 자료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Schwartz(1972)는 1970년

 반 해외에 소재한 미국의 병 도서 에 

한 정보를 자신의 개인  경험  지식과 여

러 사서들의 증언을 토 로 조사하여, 1970년

의 미군 병 도서   해외에 소재한 병

도서 의 운  실태를 악하 다. Herrington 

(2005)은 지식정보자원의 개방과 병 정보도

서 의 역할 계에 한 황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병 도서 이 통  모델에서 탈피

해 부가가치가 있는 정보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

할 수 있는 역동 인 탐색 공간으로 변모해야 한

다고 제안하 다. Welch, Meyer, MacDermid 

and Weiss(2006)는 세계 각지에 있는 몇 몇 미

국 병 도서 의 실태를 조사하여 도서 이 제공

하는 서비스의 여러 분야에 한 만족도를 조사

하 다. 시설, 장비, 장서의 질 향상과 확충, 담

사서 배치, 인터넷 근성 향상 등을 제안하 다.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병 도서

을 상으로 한 연구는 국내․외 으로 활발

하지 못하다.

2. 연구 설계

2.1 연구의 상  내용

본 연구는 공군 병 도서 의 분석 상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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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단 (이하 단 이라 한다), , 으

로 구분하여 선정하 다. 그 이유는 일반 으로 

공군은 단 , , 으로 부 를 분류

하고 있어 이를 따라 분석에 정확성을 기하기 

함이다.

여기에서 단 이라 함은 비행임무를 수행하

는 수 개의 비행 와 지원조직으로 구성된 공

군 부 를 말하는데 지원조직은 비행 에 요

구되는 보 , 정비, 의료  기타 지원부 로 구

성된다. 한 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비행편 )로 구성된 공군 부 를 말한다. 끝

으로 이라 함은 단  투부 를 말한다.

공군 병 도서 의 운  황  활성화 인

식에 한 본 설문의 조사 상은 ｢한국도서

연감 2013년｣에 등록된 공군 부 를 기 로 선

정하고자 하 다. 그러나 실제로 공군 병 도서

이 운 되고 있는 상황에는 차이가 있었다. 연

감에 따르면 공군의 병 도서  운 부 는 112

개로 나타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수행하

는 2014년 8월 재 공군 병 도서  업무를 총

하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바, 실제로 공군 

병 도서  등록서를 제출  운 하고 있는 부

는 101개 부 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운 되고 있는 101개 공군 병 도서 은 비행

단 ․  병 도서 은 각각 21개 부 , 

 병 도서 은 59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조사 상으로 선정한 101개 공군 

병 도서 에 설문지를 배포하 고 그 가운데 

81개 도서 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회신율 

80.2%),  4개 도서 의 설문 응답은 데

이터가 부실하여 설문조사 상에서 제외하

다. 그래서 최종 으로 본 설문분석은 총 77개 

공군 병 도서 을 상으로 실시하 다. 77개 

분석 상 도서 은 비행단  15개,  17개, 

 45개 부  도서 이다.

본 공군 병 도서  운  황의 설문분석 

문항은 주로 도서 정보정책 원회와 문화체

육 부에서 제시한 국 도서  운 평가 지

표  병 도서  운 평가 지표(도서 정보정

책 원회, 문화체육 부 2013)에 근거하여 작

성한 26개 문항과 아울러 본 연구자가 추가한 

19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공군 병 도서  운

 황에 한 설문지는 병 도서 의 평가지

표에 따라 도서  계획, 산, 이용자 서비스, 장

서 리, 인 자원, 시설 리, 교류 력, 운

련 항목으로 작성하 다. 이와 함께 본 연구자

가 추가한 항목은 시설 리 항목에서 도서  

건물의 독립성, 디지털 검색용 컴퓨터 보유 정

도, 운 련 애로사항에 한 문항이다. 한 

병 도서  평가지표 이외의 항목으로는 병

도서  과제(홍재  2014)로 제시한 항목을 참

조하여 작성한 공군 병 도서  활성화에 한 

인식 12개 문항과, 개인정보에 한 4개 문항

(성별, 소속, 신분, 근무기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총 45개 설문문항(<표 1> 참조)으로 구

성된 질문을 분석하 다. 

2.2 연구 방법

본 연구 방법은 공군 병 도서  운  황

과 활성화 방안에 한 인식을 분석하기 하

여 회수된 설문지를 상으로 SPSS/WIN ver 

18.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그 구체

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공군 병 도서  운  황과 활성화 방안  81

구분 설문 내용 문항 수 비고

1. 계획
장․단기의 계획의 수립  계획의 성

2

병 도서

평가지표

계획의 실행 여부

2. 산
병 도서 의 산

2
민간단체 지원 ( 물)등 산을 지원 받은 실

3. 이용자 서비스

도서  개  시간

7

인터넷 서비스 여부

멀티미디어 서비스 여부

단행본 출 기간  1인당 최  출 권 수

상호 차 실시 여부

독서  도서 련 행사(교육)실시 황

도서 운 에 한 매뉴얼 설치  정성

4. 장서 리

최신자료의 보유정도

6

이용자 희망도서 구입권수

장서구성의 주제 다양성

체 장서 수와 사 상 인구 수

체 출건수

도서 리 로그램의 도입  실행 여부

5. 인 자원

부서장의 도서  정책( 문성, 인식, 의지 등)

3도서  담 직원  사병 황

도서  담 직원  사병의 교육훈련 체계

6. 시설 리

도서  치의 근성

5

도서  건물의 독립성* 

도서  규모( 체면 , 서고의 열람실 면  등)

디지털 검색용 컴퓨터 보유 정도*

시설의 편의성(조명, 환기, 방습, 방음, 냉․난방)

7. 교류 력 공공도서  등 지역사회와 력 여부 1

8. 운 련

병 도서 운 원회 설치, 운  여부

3독서활동 사례(도서 과 연계된 사례 포함)

운 상의 애로사항*

9. 병 도서  운  활성화 방안

병 도서  장․단기 정책 수립

12
추가문항

정책당국의 의지

국방부의 산 확보  배정 확

장서보유량 확충

문인력(사서, 담병사) 확   직무역량 강화

도서  책문화 행사 개발

제도  기 의 정비

도서  시설 개선

정보화 수  향상

도서 운 원회 설치 운

홍보 강화

지역 공공도서  등과의 연계 강화

10. 개인정보 성별, 소속, 신분, 근무기간 4

합계 45

*도서  건물의 독립성, 디지털 검색용 컴퓨터 보유 정도, 운 상의 애로사항에 한 문항은 본 연구자가 설문조사 문항으로 

추가한 것임.

<표 1> 설문지의 문항구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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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응답자의 공군 병 도서  운  황

에 한 설문지는 각 항목별로 배 된 수를 

가지고 소속부 별로 평균 수를 산출하 다.

셋째, 공군 병 도서  활성화 방안에 한 인

식 분석을 한 12가지 문항에 하여는 리커트

(Likert) 5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 다’는 

5로, ‘그 다’는 4로, ‘보통이다’는 3으로, ‘그 지 

않다’는 2로, ‘매우 그 지 않다’는 1로 코딩하

고, 소속부 에 따른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본 설문분석은 통계 으로 유의한지를 단

하기 해 5% 수 에서 검정하 다. 설문지의 

데이터 수집은 2014년 8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하 다. 본 설문지를 배포하

기에 앞서 공군 병 도서  운 자의 설문 문

항에 완성도와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하여 

단  1개 부 ,  1개 부 ,  1개 부

의 병 도서 을 직  방문하여 사  테스트

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 다. 한 E-mail로 설

문지를 보내기 에 담당자에게 화를 걸어 

조를 구하 으며, 응답이 제 때에 이루어지

지 않는 경우에는 재차 화를 걸어 설문지의 

회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하 다.

3. 공군 병 도서  운  황 분석 
 활성화 방안에 한 인식 평가

3.1 공군 병 도서  운  황 분석

3.1.1 인구사회학  특성

본 설문분석은 응답자들에 특성을 악하기 

해 성별, 소속부 , 신분, 도서  근무년수에 

한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다음

의 <표 2>와 같다.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58 75.3

여 19 24.7

계 77 100.0

소속부

단 15 19.5

17 22.1

45 58.4

계 77 100.0

신분

군무원(사서) 1 1.3

군무원(행정) 17 22.1

담병사 3 3.9

일반병사 12 15.6

기타 44 57.1

계 77 100.0

도서  근무년수

1년 미만 39 50.6

1년~2년 21 27.3

3년~4년 13 16.9

5년 이상 4 5.2

계 77 100.0

<표 2> 공군 병 도서  응답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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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성별 구성비는 남성이 58명(75.3%)

으로 여성에 비해 압도 으로 많았다. 소속부

는 이 45명(58.4%)으로 가장 많았고, 

과 은 비슷한 비율을 보 다. 신

분은 기타가 44명(57.1%)으로 가장 많았고 도

서  업무를 담하는 사서직 군무원이나 담

병사는 매우 게 나타났다. 이는 사서직 군무

원이나 행정직 군무원 이외의 다른 업무와 함

께 도서  일을 담당하고 있는 군무원이나 부

사  는 병사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

과이다. 도서  근무년수는 1년 미만이 39명

(50.6%)으로 가장 높았고 1년∼2년, 3년∼4년 

순으로 나타났고, 5년 이상이 가장 게 나타나 

문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3.1.2 계획

장․단기 계획의 수립  계획의 성과 

계획의 실행 여부에 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명문화된 향후 2년 이상 계획을 포함하는 종

합 인 장․단기 계획의 수립 여부에 하여는 

성문화된 계획이 있으면 3 , 기본 인 운 계

획만 있을 경우 1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0

을 배 하 다. 단 이 0.9 으로 가장 높았고, 

과 은 각각 0.1 으로 나타났으며, 

체 평균 수는 0.4 이다. 77개 도서   단

 5개 과  2개 만이 성문화된 장․단

기 계획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 70개 은  

장․단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

났다.

종합 인 장․단기 발 계획의 실행여부는 

실행한 근거가 있으면 2 , 실행한 근거가 없으

면 1 을 부여하 고,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0

으로 배 하 다. 단 이 0.6 ,  0.1

, 이 0.0 이며, 체평균은 0.2 으로 

상당히 낮은 수로 확인되었다. 단  3개 도서

만이 계획 실행에 한 근거가 있었고, 나머

지 도서 은 계획으로만 그쳐 반 으로 장․

단기 계획 수립 실 도 매우 미비하 다. 특히 

 도서 에서는 계획과 실행이  없었

던 것으로 나타난 바, 향후 공군 병 도서 의 

발 을 해서는 도서  ․장기 발 계획의 

수립  시행이 시 해 보인다.

3.1.3 산

병 도서 의 산과 민간단체로부터 지원

( 물) 등 산을 지원받은 실 에 한 분석결

과는 <표 4>와 같다.

병 도서  운  산은 300만원 이상인 도

서 은 3 , 200만원 이상인 도서 은 2 , 100

만원 이상인 도서 은 1 , 산이  없는 

도서 은 0 으로 배 하 다. 단 이 2.9 으

로 가장 높았고,  1.3 ,  0.8 으

로 나타났으며 체평균은 1.7 이다. 운

산이 300만원 이상인 도서 은 16개, 200만원 

역 세부 평가항목 배 단 평균

계획
1) 장․단기 계획의 수립  계획의 성 3 0.9 0.1 0.1 0.4

2) 계획의 실행 여부 2 0.6 0.1 0.0 0.2

<표 3> 계획 역 평균 수의 부 규모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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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세부 평가항목 배 단 평균

산
1) 병 도서 의 산 3 2.9 1.3 0.8 1.7

2) 민간단체 지원 ( 물)등 산을 지원받은 실 3 2.6 2.1 2.0 2.2

<표 4> 산 역 평균 수의 부 규모별 분석

이상 300만원 이하인 도서 은 2개,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인 도서 은 48개 으며, 

산이  없는  도서 은 11개 이나 

된다. 이 듯 반 으로 공군 병 도서 에는 

매우 은 산이 배정되어 있다. 따라서 낮은 

산배정은 공군 병 도서 의 운 에 많은 어

려움을 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 단된다.

지역 공공도서  는 민간단체에서 지원받

은 실 에 하여는 실 이 있으면 3 , 지원 

약속을 받은 근거나 향후 계획이 있으면 2.5 , 

 없으면 2 을 배 하 다. 단 이 2.6 , 

 2.1 ,  2.0 이며 체평균은 2.2

으로 나타났다. 재 민간단체로부터 지원

이나 물을 받고 있는 곳은 단 과  12

개 도서 이고,  45개 도서 을 포함한 

65개 도서 에서는  실 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 병 도서 의 산배정이 격

히 조한 실에서 민간단체의 외부지원조차 

낮다는 것은 병 도서  운 의 실 인 문제

을 단 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3.1.4 이용자 서비스 

도서  개 시간, 인터넷 서비스 여부, 멀티

미디어 서비스 여부, 단행본 출 기간  1인

당 최  출 건 수, 상호 차 실시 여부, 독서 

 도서  련 행사(교육) 실시 황 등 이용

자 서비스에 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도서  개 시간은 평일 2시간 이상과 휴일 

10시간 이상이면 3 , 평일 2시간 이하이고 휴

일 10시간 이하이면 2 을 배 하 다. 단 이 

3.0 ,  2.5 , 은 2.3 으로 나타

났고 체평균은 2.6 이다. 39개 은 비교  

개 시간이 양호하 지만,  38개 에서

는 개 시간이 다소 짧고 불규칙하 다. 이러

한 결과는 도서  담병사 부재가 그 요인이

라고 사료된다.

역 세부 평가항목 배 단 평균

이용자

서비스

1) 도서  개  시간 3 3.0 2.5 2.3 2.6

2) 인터넷 서비스 여부 2 1.4 1.1 1.0 1.2

3) 멀티미디어 서비스 여부 2 1.7 1.1 1.1 1.3

4) 단행본 출 기간  1인당 최  출 건 수 3 3.0 2.9 2.7 2.9

5) 상호 차 실시 여부 5 3.9 3.2 3.4 3.5

6) 독서  도서  련 행사(교육) 실시 황 2 1.4 1.3 1.2 1.3

7) 도서  운 에 한 매뉴얼 설치  정성 3 2.8 2.1 2.0 2.3

<표 5> 이용자 서비스 역 평균 수의 부 규모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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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의 여부는 지원하는 경우 2 , 

하지 않으면 1 을 배 하 다. 단 이 1.4 , 

 1.1 ,  1.0 이었으며 체평균

은 1.2 으로 나타났다. 단  7개 만이 인터넷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었고 다수 과 

 부는  지원되고 있지 않았다. 낮은 

평가 수의 요인으로는 보안을 요시 하는 군

의 특수성이 반 된 것으로 해석되나, 병 도

서  정보화 서비스의 수 이 반 으로 무 

낮아 이에 따른 개선이 요구된다.

멀티미디어 서비스 여부는 지원하는 경우 2

, 하지 않는 경우 1 의 배 을 부여하 다. 

단 이 1.7 , 과 은 각각 1.1 으

로 나타났고 체평균은 1.3 이다. 조사결과 

14개 만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

었고, 나머지 63개 은  지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군 병 도서  체의 산이 

소액으로 배정되어 멀티미디어 서비스 지원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단행본 출 기간에 하여는 출기간이 1

주일 이상이고 출 실 이 있으면 3 , 1주일 

이하이고 출 실 이 있으면 2.5 , 출기간

이 1주일 이하이고 출실 이 없으면 2 으로 

배 하 다. 단  3.0 ,  2.9 ,  

2.7 이었으며, 체 평균은 2.9 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도서  담병사가 없는  11

개 에서는 출 기간과 출 건수가 평균에 미

치지 못하 다.

도서 의 상호 차 실시 황에 하여는 부

 내 는 지역 공공도서 과 상호 차 실

이 있으면 5 , 상호 차 계획이 있으면 4 , 실

 는 계획이 없으면 3 을 배 하 다. 단

이 3.9 ,  3.2 ,  3.4 이었고 

체 평균은 3.4 으로 나타났다. 상호 차 실

이 있었던 곳은 19개 이었으나, 58개 은 실

이나 계획이  없었다. 병 도서 의 열

악한 장서환경 극복을 한 안으로서의 상호

차의 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활

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한 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독서  도서  련 행사 실시는 실 이 있

으면 2 , 독서  도서 련 행사 계획이 있

으면 1.5 , 실 이나 계획이 없으면 1 을 배

하 다. 단 이 1.4 ,  1.3 , 

이 1.2 이었고 체평균은 1.3 으로 나타났

다. 병 문화를 바꾸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와 련한 행사 실

이 있다고 응답한 도서 은 11개 이고, 계

획 인 곳은 1개 에 불과하 다. 이러한 결과

는 독서  도서 련 행사(교육)에 한 계

획의 부재와 산부족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단된다.

병 도서  운 에 한 매뉴얼은 설치가 되

어 있으면 3 , 새롭게 작성된 도서  운 에 

한 매뉴얼이 있으면 2.5 , 도서  운 에 

한 매뉴얼이  없으면 2 으로 배 하 다. 

단 이 2.8 ,  2.1 , 은 2.0 으

로 나타났고 체평균은 2.3 이었다. 단 과 

  15개 만이 정한 운  매뉴얼이 있

었고, 나머지 62개 은 운 에 한 매뉴얼이 

없었다.

3.1.5 장서 리

최신자료의 보유 정도, 이용자 희망도서 구

입권수, 장서 구성의 주제 다양성, 체 장서 수

와 사 상 인구 수, 체 출건수, 도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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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도입  실행 여부에 한 분석결

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최신자료의 보유정도는 당해 연도 기  신간

도서를 100권 이상 입수한 경우 5 , 80권 이상

은 4 , 50권 이상은 3  그리고 50권 이하에는 

2 을 배 하 다. 단 이 5.0 ,  3.8 , 

이 2.5 으로 매우 낮았으며 체 평균

은 3.8 으로 나타났다. 77개   100권 이상 

입수한 곳은 주로 단  15개 과  13개

이었다. 50권 이상 입수한 도서 은 21개 , 

50권에도 못 미치는 곳은 24개 이었고, 4개

은 무응답하 다. 특히  도서 은 최신

자료 보유가 단 의 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이에 따른 책 마련이 시 해 보인다.

이용자 희망도서 구입권수는 입수 정도가 조

사 상 도서 의 평균 +20% 이상은 3 , -19%

∼+19%는 2 , -20% 이하는 1 , 무응답에 

해서는 0 으로 배 하 다. 단 이 2.5 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1.9 , 은 0.7

으로 단 의 반도 못 미쳐 체평균은 1.7

으로 낮게 나타났다. 무응답 도서 은 30개

으로 다수가 과  도서 이었

고, 이를 제외한 도서 의 희망도서 입수권수

는 평균 45권이었다. 한 입수권수가 평균 이

상인 곳은 22개 으로 나타나 반 으로 공

군 병 도서 의 도서구입에 이용자의 의견이 

제 로 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이용자 희망도서구입을 지원하는 정책마련과 

산지원이 요구된다.

장서 구성의 주제 다양성은 KDC 구분으로 

 분야(10) 장서가 있을 경우 3 , 9개 분야일 

경우 2.5 , 8개 분야일 경우 2  그리고 무응

답인 경우 0 으로 배 하 다. 단 이 3.0 으

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2.8 , 은 

1.4 으로 단 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 체 

평균은 2.4 이다. 단  부  체와  상

당수를 포함하여 43개 은 주제 구성에 맞게 

장서를 소장하고 있지만,  23개 은 무

응답하 다. 이는  도서 은 장서가 매

우 부족하고 문성을 갖춘 담인력이 확보되

어 있지 않아 도서 의 기능에 부합되는 리

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하겠다.

체 장서 수는 장서 수 황을 악하고 그 

평균을 기 으로 조사 상 도서 의 장서 평균 

기  +20% 이상인 경우 3 , -19%∼+19%

인 경우 2 , -20% 이하인 경우 1 으로 배

하 다. 단 이 2.9 으로 양호하 고, 이어서 

 1.5 , 은 1.1 으로 단 의 반

에도 못 미쳐 체평균은 1.8 으로 낮게 나타

역 세부 평가항목 배 단 평균

장서 리

1) 최신자료의 보유 정도 5 5.0 3.8 2.5 3.8

2) 이용자 희망도서 구입권수 3 2.5 1.9 0.7 1.7

3) 장서구성의 주제 다양성 3 3.0 2.8 1.4 2.4

4) 체 장서 수와 사 상 인구 수 3 2.9 1.5 1.1 1.8

5) 체 출건수 3 2.9 1.1 0.9 1.6

6) 도서 리 로그램의 도입  실행 여부 5 5.0 3.5 3.0 3.8

<표 6> 장서 리 역 평균 수의 부 규모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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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조사 결과 체장서 수는 374,165권이었

으며, 평균 장서 수는 약 4,859권으로 5,000권

을 넘지 못하 다. 조사 상 도서   18개

은 3 , 6개 이 2 , 53개 은 1 으로 나타

난 바, 단 과  장서보유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 상 인구수는 

배 은 되지 않았으나 설문조사하 다. 단  

도서 의 사 상 인구수는 평균 2,393명, 

은 243명, 은 135명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체 출건수는 조사 상 도서 의 출 

평균 기  +20% 이상은 3 , -19%∼+19%는 

2 , -20% 이하는 1 , 무응답은 0 으로 배

하 다. 단 이 2.9 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1.1 , 은 0.9 으로 단 의 반

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로 나타났다. 

의 무응답 7개 을 제외한 체 출건수는 

326,498건이고 평균 출건수는 4,240건이다. 

도서 리 로그램은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

으면 5 , 도입되었으나 실행되고 있지 않으면 

4 , 도입되어 있지 않으면 3 을 배 하 다. 

단 은 5.0 ,  3.5 , 은 3.0 으로 

나타났다. 단  15개과  5개 이 도서

리 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57개 은 도서 리 로그램이  도

입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수기식으로 출․

반납 처리를 하고 있어 리상 애로 이 많다

는 반응을 보 다. 도서 리 로그램은 디지털 

정보환경에서 이용자 서비스를 한 기반이 되

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이에 한 보 과 실행이 

필요하다.

3.1.6 인  자원

부서장의 도서  정책( 문성, 인식, 의지), 

도서  담 직원  사병 황, 도서  담직

원  병사의 교육훈련 체계에 한 분석결과

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부서장의 도서  정책 항목에서는 부서장의 

인식이나 문성, 정책 면에서 도서  발 을 

한 구체  구상과 의지가 높으면 5 , 재 

상황 유지 정도면 4 , 심도 자체가 낮으면 

3 으로 배 하 다. 단 이 3.9 ,  3.2

, 은 3.0 으로 체평균은 3.4 이다. 

조사 상  65개 은 부서장의 심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의 경우 부서장

의 심이 치명 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병 도서  부서장이 병사들에 한 

심 부족과 도서  업무에 한 낮은 인식 그리

고 도서  서비스 지원의 극성을 보이지 않

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한편 부서장

은 도서 의 정책을 수립하고 운 하는데 있어

서 그 역할과 책임은 매우 요하다. 그러나 실

제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 업무에 한 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지휘 들이 다수이어서 

역 세부 평가항목 배 단 평균

인 자원

1) 부서장의 도서  정책( 문성, 인식, 의지 등) 5 3.9 3.2 3.0 3.4

2) 도서  담 직원  사병 황 5 3.5 3.8 3.9 3.7

3) 도서  담 직원  사병의 교육훈련체계 2 1.3 1.2 1.0 1.2

<표 7> 인 자원 역 평균 수의 부 규모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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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업무에 소극 이며 그 문성 한 높

지 않다. 공군에서 병 도서 의 업무를 맡고 

있는 특기는 정훈 특기에 해당되는데, 정훈 특

기는 공군 장병의 집 정신교육, 공보조치, 공

군 회 홍보업무, 공군행사 군악지원, 공군 홍

보 상 컨텐츠 제작 등의 일을 하고 있다. 단

의 부서장은 장교인 정훈공보실장이 담당

하고 있고, 과 은 장교나 부

사 이 맡고 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을 공

하지 않은 다수의 부서장들이 책임자인 공군 

병 도서 의 실은 도서  정책  도서 업

무의 문성 제고를 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도서  담직원  사병 황에 하여는 

단 인 경우에는 도서  담병사 2명 이상이

면 5 , 1명 있으면 4 , 그 밖의 경우는 3 을 

배 하 다. 그리고 과 인 경우에

는 담병사 1명 이상이면 5 , 담병사 없이 

순번제 근무일 경우 4 , 미지정일 경우는 3

을 배정하 다. 분석 결과 단 은 3.5 ,  

3.8 ,  3.9 이었으며 체평균은 3.7

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도서  업무를 담당하

는 담직원이야말로 이용자에 한 직 인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다. 그

런데 조사 상  20개 은 도서  리병사가 

미지정되었고, 다수의  도서 도 일반

병사가 겸직하거나 순번제로 도서 을 운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

는 공군 병 도서 의 발 인 미래에 장애요

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한편 단  도

서 이  도서  수보다 낮은 수로 나

타났는데, 이는 단  도서 은 담 군무원이 

배치되어 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  담직원  병사의 교육훈련 체계에 

하여는 병 도서  운  담당 직원  병사

가 도서  련교육을 받은 경우 2 , 자체 학

습기회를 실시한 경우 1.5 ,  교육이나 학

습기회가 없었던 경우 1 을 배 하 다. 단

이 1.3 ,  1.2 , 은 1.0 이고, 

체평균은 1.2 으로 반 으로 수가 매우 

낮았다. 도서  련교육을 받은 곳은 7개 뿐

이고, 자체 학습기회를 실시한 도서 은 더욱 

낮아 2개 부 에 불과하 다. 나머지 68개 의 

담직원  병사는  학습기회를 갖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도서 이 

기본 인 기능을 수행하고 체계 이고 충실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해서는 담직원  병사

에 한 교육훈련의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3.1.7 시설 리

시설 리 항목 에서 ‘도서  치의 근

성’, ‘도서  규모’, ‘시설의 편의성’ 문항은 배

하여 분석하 고(<표 8> 참조), 나머지 ‘도서

 건물의 독립성’과 ‘디지털 검색용 컴퓨터의 

보유정도’ 문항은 빈도분석 하 다(<표 9～10> 

참조).

도서  치의 근성에 하여는 병 도서

의 치가 부  심부에 있을 경우 3 , 인

치에 있을 경우 2.5 , 변두리에 있을 경우 

2 , 기타는 1 으로 배 하 다. 부  심부

에 치한 곳은 단 과  26개 이었으

며, 인 치에 치한 곳은 24개 으로 나타

났다. 기타사항으로 표시한 일부 과 

 도서 은 부  변두리에서도 상당히 떨어

진 정문 면회실이나 부  외곽건물 등에 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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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세부 평가항목 배 단 평균

시설 리

 1) 도서  치의 근성 3 2.9 2.5 2.0 2.5

 2) 도서  규모 4 3.5 2.6 1.8 2.6

 3) 시설의 편의성(냉․난방) 3 3.0 2.9 2.4 2.8

<표 8> 시설 리 역 평균 수의 부 규모별 분석

도서  규모는 부 별 병 도서 의 체 면

에 하여  부  66㎡ 이상은 4 , 49㎡ 

이상은 3 , 33㎡ 이상은 2 , 33㎡ 이하는 1

을 배 하 고, 단 과  부  99㎡ 이상은 

4 , 66㎡ 이상은 3 , 49㎡ 이상은 2 , 49㎡ 이

하는 1 으로 배 하 다. 단 이 3.5 , 

은 2.6 이었고 이 1.8 으로 단 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단 에서는 9개 이 

99㎡ 이상이었고, 에서는 8개 이 99㎡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과 의 경우 다수가 49㎡ 이하로 나

타났고, 33㎡ 이하 도서 도 34개에 이른다. 

과 의 경우 국방시설기 에서 제시

한  병 도서  시설 면  66㎡의 기 에

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용자 편의를 한 도

서  규모 확보가 시 해 보인다.

시설의 편의성에 하여는 냉․난방이 가능하

면 3 , 그 지 않으면 1 을 배 하 다. 63개 

부 가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어 반 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건물의 독립성에 한 질문은 본 연

구자가 추가한 것으로 빈도분석 하 다. 그 분

석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조사 결과 독

립된 건물로 존재하는 도서 은 15개 이었으

며, 병 쉼터에 치에 있는 곳은 23개 으로 

나타났다. 기타사항으로 표시한 16개 은 정훈

공보실의 일부, 병사 복지회  건물 내 별도의 

공간 운 , 사진반 안의 도서 , 복지회  내 소

규모 공간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독립

성이 떨어지는 열악한 시설의 도서 이 다수인 

실을 볼 때, 도서 으로서의 제 기능을 원활

히 수행하기 해서는 도서  신축 는 리모

델링 시 독립된 공간의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검색용 컴퓨터 보유 정도에 한 질

문은 지식정보사회의 도서  운   이용에서 

매우 요하다고 단되어 본 연구자가 추가한 

것이다. 그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단  11개 (14.3%)만이 검색용 컴퓨터

를 보유하 고, 나머지 66개 (85.7%)은  

역
세부

평가 항목

독립된 건물 병 쉼터의 일부 생활 의 일부 기타

단 단 단 단

시설

리

4) 도서  

건물의 

독립성

10

(66.67)

3

(17.65)

2

(4.44)

2

(13.33)

3

(17.65)

18

(40.00)

0

(0.00)

6

(35.29)

17

(37.78)

3

(20.00)

5

(29.41)

8

(17.78)

<표 9> 시설 리 역의 도서  건물의 독립성 빈도분석

(단 : 빈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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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세부 평가 항목
(보유) 아니요(미보유)

단 합계 단 합계

시설 리 5) 디지털 검색용 컴퓨터
11

(73.0)

0

(0.0)

0

(0.0)

11

(14.3)

4

(27.0)

17

(100.0)

45

(100.0)

66

(85.7)

<표 10> 시설 리 역의 디지털 검색용 컴퓨터 빈도 분석

(단 : 빈도(비율))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디지털 검색서비스는 

도서 의 기본 인 서비스 기반이 되므로 이의 

확보가 시 해 보인다.

3.1.8 교류 력

공공도서  등 지역사회와의 력 여부는 병

도서 의 운 상 나타나는 제한된 서비스를 

극복할 수 있는 요한 요인이 된다. 공공도서

 등 지역사회와의 력여부에 하여는 부  

주변 공공도서 과의 력 실  는 상호 차 

이외의 다른 병 도서 과 정보교환 등 교류

력과 지원받은 실 에 해 근거가 있으면 10 , 

력계획이 있으면 8 , 력계획도 없으면 6

을 배 하 다. 그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단 이 8.4 , 과 이 각각 6.7 이

었고 체 평균은 7.3 으로 나타났다. 인근 공

공도서 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지원받은 실

이 있는 도서 은 20개 이고, 57개 은 계획

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 단 을 제외

한 과  다수의 도서 은 장서량이 

많이 부족하고 담인력도 거의 없어 도서 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해서는 지역사회와 인근 공

공도서 과의 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따

른 부서장의 심과 극 인 노력이 실히 

요구된다.

3.1.9 운 련

병 도서  운 원회 설치  운 여부, 

독서활동 사례에 한 분석결과는 <표 12>와 

같다.

병 도서  운 원회 설치, 운  여부에 

하여는 운 원회가 설치되어 운  실 이 있

으면 5 , 설치만 되어 있으면 2.5 , 설치계획

이 잡  있으면 2 ,  계획이 없으면 0 으

로 배 하 다. 단 이 4.0 ,  1.2 , 

이 0.4 으로 매우 낮았고 체 평균은 1.9

으로 나타났다. 조사 상  13개 만이 운

실 이 있었는데 모두가 단 이었다. 47개

은 기본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병 도서  운 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실 으로 병 도서 이 처한 열악한 환경 극복

과 활성화를 모색하기 어려워 보인다.

독서활동은 복무 인 병사들에게 정서함양

역 세부 평가항목 배 단 평균

교류 력 1) 공공도서  등 지역사회와 력 여부 10 8.4 6.7 6.7 7.3

<표 11> 교류 력 역 평균 수의 부 규모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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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세부 평가항목 배 단 평균

운 련
1) 병 도서  운 원회 설치,운  여부 5 4.0 1.2 0.4 1.9

2) 독서활동 사례(도서  연계  독서서클 활동 사례 등) 10 3.2 1.4 0.3 1.6

<표 12> 운 련 역 평균 수의 부 규모별 분석

과 정서 인 안정감을 증진시키고 휴식과 소통

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병 도서 의 독서활

동에 한 배 은 높다. 부  내에서의 독서활

동 사례를 조사하 고, 독서활동 사례를 근거

로 정성평가 하 다. 배 은 사례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 그 우수성에 따라 상  

10%까지 10 , 상  10%∼30%까지 7 , 상

 30%∼30%까지 4 , 상  70%∼00%까지 

1 , 미제출 부 는 0 으로 배 하 다. 단  

3.2 ,  1.4 , 이 0.3이고 체평

균은 1.6 으로 나타났다. 단  2개 부 는 병

사들을 상으로 월 1회 도서  주  작가 청

을 하여 독서토론과 독후감 공모를 하고, 단  

4개 부 에서는 분기별로 독후감 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반면에 모든 

과  8개 부 는 무응답 하 다. 독서활동

도 단  심으로 비교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과 은 매우 부진한 것으로 악되

었다. 재 군은 병 생활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고 병사들은 과거에 비해 높은 교육수 을 

가지고 있는데, 병 도서 이 소극 인 기능에

만 안주한다면 병사들의 극 인 독서활동은 

기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자가 추가한 운 상의 애로사항

에 한 질문은 서술형으로 기술하도록 하 다. 

그 응답 내용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구분 내 용 비고

산
부분

∙연간 배정되는 산이 턱없이 어 도서  리에 애로가 많다.
∙신간도서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는 집행 산이 필요하다.
∙도서 리 로그램 유지보수에 한 산반 이 요구된다.

28개
응답

(복수응답
포함)

장서 리
부분

∙도서 리 로그램이 없어 장서 리가 힘들고 출/반납 확인이 어렵다.
∙ 문지식이 없어 도서 분류작업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

인력
부분

∙도서 리병사 1명으로는 도서  리가 매우 어렵다.
∙ 담병사가 없어 리가 잘 안되고, 리병사 외박 시 출이 어렵다.
∙도서 리병 보직이 따로 없고 6개월마다 복지병 형식으로 일하고 있으며 새로운 병사로 바 는 
시스템으로 운 되고 있어 병사 간 인계인수가 잘 안 된다.

∙고유 업무 외에 도서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업무가 과 하다.
∙상주하고 있는 담직원이 없어 운 시간이 부족하고 문성도 떨어진다.
∙단  도서 임에도 불구하고 담직원수가 1인에 불과하여 서비스지원  이용에 불편함이 야기된다.
∙인수인계시 신임자에 한 도서  업무 교육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시설
리

부분

∙도서  확충  문화 쉼터가 필요하다.
∙생활  내 공간부족으로 도서 이 없고, 도서수납공간이 부족하다.
∙병 도서 이 부 에 없어 병사들이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는 도서 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
∙도서 이 비좁아 서가의 추가배치가 불가하고 신간도서의 비치가 어렵다.
∙북카페, 문도서  등과 같은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도서 이 요구된다.

<표 13> 운 상의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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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군 병 도서  운  활성화 방안에 한 

인식 평가

본 에서는 공군 병 도서 의 활성화 방안

에 한 인식을 평가하고자 한다. 그 구체 인 

분석 결과는 <표 14>와 같다. 

‘장․단기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한 응답

자의 인식은 그 다가 41명(53.2%), 매우 그

다가 7명(9.1%)으로 응답자의 총 62.3%가 

정 으로 응답하 다. 이러한 결과는 반 

이상의 많은 응답자들이 향후 공군 병 도서

의 장․단기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강하

게 느끼고 있음을 단 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내용 구분
단 평균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1) 장․단기 정책 수립의 

필요성

매우 그 다 4(26.7) 2(11.8) 1(2.2) 7(9.1)

그 다 9(60.6) 4(23.5) 28(62.2) 41(53.2)

보통 1(6.7) 11(64.7) 14(31.1) 26(33.8)

그 지 않다 1(6.7) - 2(4.4) 3(3.9)

 그 지 않다 - - - -

합계 15(100.0) 17(100.0) 45(100.0) 77(100.0)

2) 정책 당국의 의지에 

한 필요성

매우 그 다 8(53.3) 2(11.8)  3(6.7) 13(16.9)

그 다 4(26.7) 4(23.5)  24(53.3) 32(41.6)

보통 2(13.3) 10(58.8)  16(35.6) 28(36.4)

그 지 않다 1(6.7) 1(5.9) 2(4.4) 4(5.2)

 그 지 않다 - - - -

합계 15(100.0) 17(100.0) 45(100.0) 77(100.0)

3) 국방부의 산 확보  

배정 확 의 필요성

매우 그 다 8(53.3) 4(23.5) 24(53.3) 36(46.8)

그 다 5(33.3) 8(47.1) 11(24.4) 24(31.2)

보통 2(13.3) 5(29.4) 8(17.8) 15(19.5)

그 지 않다 - - 2(4.4) 2(2.6)

 그 지 않다 - - - -

합계 15(100.0) 17(100.0) 45(100.0) 77(100.0)

4) 장서 보유량 확충의 

필요성

매우 그 다 7(46.7) 5(29.4) 22(48.9) 34(44.2)

그 다 5(33.3) 7(41.2) 12(26.7) 24(31.2)

보통 3(20.0) 5(29.4) 10(22.2) 18(23.4)

그 지 않다 - - 1(2.2) 1(1.3)

 그 지 않다 - - - -

합계 15(100.0) 17(100.0) 45(100.0) 77(100.0)

5) 문 인력의 확   

직무역량 강화의 

필요성

매우 그 다 9(60.0) 4(23.5) 4(8.9) 17(22.1)

그 다 5(33.3) 7(41.2) 28(62.2) 40(51.9)

보통 - 6(35.3) 9(20.0) 15(19.5)

그 지 않다 1(6.7) - 4(8.9) 5(6.5)

 그 지 않다 - - - -

합계 15(100.0) 17(100.0) 45(100.0) 77(100.0)

<표 14> 공군 병 도서  활성화 방안에 한 인식 평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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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분
단 평균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6) 도서  책문화 행사 

개발의 필요성

매우 그 다 5(33.3) 3(17.6) 2(4.4) 10(13.0)

그 다 7(46.7) 7(41.2) 19(42.2) 33(42.9)

보통 3(20.0) 7(41.2) 19(42.2) 29(37.7)

그 지 않다 - - 5(11.1) 5(6.5)

 그 지 않다 - - - -

합계 15(100.0) 17(100.0) 45(100.0) 77(100.0)

7) 제도  기 의 정비에 

한 필요성

매우 그 다 6(40.0) 2(11.8) 4(8.9) 12(15.6)

그 다 7(46.7) 7(41.2) 18(40.0) 32(41.6)

보통 2(13.3) 8(47.1) 21(46.7) 31(40.3)

그 지 않다 - - 2(4.4) 2(2.6)

 그 지 않다 - - - -

합계 15(100.0) 17(100.0) 45(100.0) 77(100.0)

8) 도서  시설 개선에 

한 필요성

매우 그 다 5(33.3) 9(52.9) 8(17.8) 22(28.6)

그 다 9(60.0) 4(23.5) 17(37.8) 30(39.0)

보통 1(6.7) 4(23.5) 18(40.0) 23(29.9)

그 지 않다 - - 2(4.4) 2(2.6)

 그 지 않다 - - - -

합계 15(100.0) 17(100.0) 45(100.0) 77(100.0)

9) 정보화 수  향상에 

한 필요성

매우 그 다 6(40.0) 3(17.6) 5(11.1) 14(18.2)

그 다 7(46.7) 6(35.3) 21(46.7) 34(44.2)

보통 2(13.3) 8(47.1) 16(35.6) 26(33.8)

그 지 않다 - - 3(6.7) 3(3.9)

 그 지 않다 - - - -

합계 15(100.0) 17(100.0) 45(100.0) 77(100.0)

10) 도서 운 원회 

설치 운 에 한 

필요성

매우 그 다 2(13.3) - - 2(2.6)

그 다 6(40.0) 2(11.8) 3(6.7) 11(14.3)

보통 7(46.7) 13(76.5) 34(75.6) 54(70.1)

그 지 않다 - 2(11.8) 7(15.6) 9(11.7)

 그 지 않다 - - 1(2.2) 1(1.3)

합계 15(100.0) 17(100.0) 45(100.0) 77(100.0)

11) 홍보 강화에 한 

필요성

매우 그 다 3(20.0) 2(11.8) 13(28.9) 18(23.4)

그 다 5(33.3) 6(35.3) 18(40.0) 29(37.7)

보통 4(26.7) 7(41.2) 9(20.0) 20(26.0)

그 지 않다 3(20.0) 2(11.8) 5(11.1) 10(13.0)

 그 지 않다 - - - -

합계 15(100.0) 17(100.0) 45(100.0) 77(100.0)

12) 지역 공공도서  

등과의 연계 강화에 

한 필요성

매우 그 다 2(13.3) 3(17.6) 4(8.9) 9(11.7)

그 다 8(53.3) 1(5.9) 13(28.9) 22(28.6)

보통 4(26.7) 12(70.6) 23(51.1) 39(50.6)

그 지 않다 1(6.7) 1(5.9) 5(11.1) 7(9.1)

 그 지 않다 - - - -

합계 15(100.0) 17(100.0) 45(100.0) 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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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병 도서 의 시설 확충  개선, 장서

의 확충, 산 확보  배정 확  등의 정책마련

과 그 시행은 국방부의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 

‘정책당국의 의지의 필요성’에 한 응답자의 

인식은 그 다가 32명(41.6%), 매우 그 다가 

13명(16.9%)으로 응답자의 58.5%가 정책당국

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정 으로 응답하 다. 

단  도서 에서 매우 그 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8개 단  도서 이 리모델링과 

제도  정비를 완성하 고, 이를 통해 병사들

의 도서  서비스 만족도와 정  변화를 경

험한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국방부의 산 확보와 배정의 확  필요성’

에 한 응답자의 인식은 매우 그 다가 36명

(46.8%), 그 다가 24명(31.2%)으로 응답자

의 총 78%가 정 인 응답을 하여, 활성화 방

안에 한 인식 평가 12개 문항 에서 가장 높

은 응답률을 보 다. 

‘장서 보유량 확충의 필요성’에 한 응답자

의 인식은 매우 그 다가 34명(44.2%), 그 다

가 24명(31.2%)으로 75.4%라는 높은 정  

응답률을 나타냈다. 재 단 을 제외한 

과 의 도서 은 한 해 평균 도서구입비가 

100만원 내외로 책정되어 있고 연간 70∼80권 

정도가 입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응답은 

병사들의 독서 수요를 채우기에는 부족한 장서 

보유 실을 개선하기 한 요구라 하겠다.

‘ 문인력(사서, 담병사)의 확   직무역

량의 강화 필요성’에 한 응답자의 인식은 그

다가 40명(51.9%), 매우 그 다가 17명(22.1%)

으로 응답자의 총 74%가 정 인 응답을 나

타냈다. 재 부분의 과  도서

은 도서 리 병사의 보직이 따로 없고 순환 

보직하는 시스템으로 도서 이 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로 운 되는 도서 이라 볼 수 없

다. 따라서 문인력 필요성에 한 정  인

식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양한 책문화 행사 개발 필요성’에 한 응

답자의 인식은 매우 그 다가 10명(13%), 그

다가 33명(42.9%)으로 응답자의 총 55.9%가 

정 으로 응답하 다. 부분의 과 

 도서 은 도서  기본 기능인 출서비스

와 장서확보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고, 병 도

서  문화행사를 개최할 만한 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지휘 의 심 한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의 도서 만이 자체 으로 책문

화 행사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산 부족으로 인

해 다수가 일회성으로 그쳤다. 따라서 병 문

화의 기반이 되는 병 도서  책문화 행사가 발

하려면 정책당국의 산지원과 도서  운

발 계획이 수반되어야 그 기능이 보장될 수 있

을 것이다.

도서  시설  운 의 내실화를 한 ‘ 련 

제도  기 의 정비 필요성’에 한 응답자의 

인식은 매우 그 다가 12명(15.6%), 그 다는 

32명(41.6%)으로 응답자의 57.2%가 정 으

로 응답하 다. 비교  시설이나 제도가 양호한 

단 에서는 매우 그 다 의견이 많았는데 이들 

도서  부분은 병 도서  운 원회를 통

해 제도  기 을 정비한 도서 으로 병사들의 

독서의욕 고취에 미치는 효과를 경험하 기 때

문이라고 여겨진다.

‘도서  시설 개선 필요성’에 한 응답자의 

인식은 매우 그 다가 22명(28.6%), 그 다가 

30명(39%)으로 응답자의 총 67.6%가 정 으

로 응답하 다. 공군의 병 도서 은 부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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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면 이 소하고 독립된 도서  건물이 개

설되지 못한 곳이 많다. 향후 도서 은 자료의 수

집, 보존, 정리 등 도서  운 에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고 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도서  정보화 수  향상의 필요성’에 한 

응답자의 인식은 매우 그 다가 14명(18.2%), 

그 다가 34명(44.2%)으로 응답자의 총 62.4%

가 정 으로 응답하 다. 응답자들은 지식정

보격차 해소를 한 정보화 수  향상의 개선 필

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운 원회의 설치 운  필요성’에 

한 응답자의 인식은 매우 그 다가 2명(2.6%), 

그 다가 11명(14.3%)으로 응답자의 16.9%가 

정 으로 응답한 반면, 보통이다고 답한 응답

률은 70.1%에 달했다. 단  이하 도서  담당자 

부분은 도서  운 원회의 역할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나마 설치된 몇 개 도서 들

도 기 설치된 운 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응

답하 다. 

‘병 도서 의 극 인 홍보 필요성’에 한 

응답자의 인식은 그 다가 18명(23.4%), 매우 

그 다가 29명(37.3%)으로 응답자의 총 61.1%

가 정 으로 응답하 다. 재 일부 도서

만이 홈페이지를 통해 입수된 신간도서목록을 

탑재하고 자유게시 을 운용하는 등의 도서  

홍보 활동이 있었으나, 모두 단  도서 에 해

당되었고 과 은  홍보가 이루

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해 다수의 응답자들은 도서  홍보의 강화를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나타냈다.

‘지역 공공도서  등과의 연계 강화 필요성’에 

한 응답자의 인식은 그 다가 22명(28.6%), 

매우 그 다가 9명(11.7%)이었고, 이어서 보통

이라는 응답은 39명(50.6%)으로 나타났다. 

재  이하 다수의 의 도서 들은 

인근 지역 공공도서 과의 연계된 문화활동이

나 독서운동은 재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고, 

소수 몇 개 부 만이 상호 출 약에 따라 공

공도서 으로부터 주기 으로 도서를 여하고 

있는 수 이다. 그러나 병 도서 의 열악한 환

경을 극복하기 한 방안으로 지역사회나 공공

도서 과의 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4. 공군 병 도서  운 상의 
문제   활성화 방안

4.1 공군 병 도서  운 상의 문제

공군 병 도서  77개 부 를 상으로 운  

황을 실증 분석하여 드러난 문제 들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단기 계획을 수립한 곳은 일부 단

 도서 에 불과해 도서 의 체계 인 발 을 

크게 해하고 있다. 

둘째, 운  산은 단 , , 에 각

각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은 산이 배

정되고 있고, 산이  지원되지 않은 곳도 

있다. 공군 병 도서 의 산지원은 매우 심각

한 수 이고 도서 의 운 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드러났다.

셋째, 이용자 서비스에 있어서 도서 의 개

시간은 짧고 불규칙하게 운 되고 있는 도서

이 에 많고, 인터넷 서비스와 멀티미

디어 서비스, 상호 차는 소수 몇 개 도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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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실시되고 있다. 한 도서  운  매뉴얼

은 단  도서 만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듯 낮은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많

은 불편을 래하고 있다.

넷째, 장서의 확보는 단 에 비해 과 

의 경우 보유량이 극히 낮고 입수되는 신

간도서도 은 편이다. 이용자 희망도서는 이용

자의 의견이 제 로 반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과 은 문지식을 갖춘 인력

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도서분류에 한 체계성

이 부족하다. 한 단 을 제외한 다수의 도서

은 도서 리 로그램이  도입되지 않고 

분실되는 도서가 많이 발생하는 등 도서 리에 

장애가 되고 있다.

다섯째, 부서장의 도서 에 한 정책의지와 

심은 치명 으로 낮고, 담직원이나 담병

사 없이 일반병사가 순번제로 도서 을 운 하

는 곳이 다수이다. 한 도서 과 련된 교육

훈련을 받은 곳은 일부 단  도서 에 불과해 

책임 있는 운 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여섯째, 병 도서 의 근성과 편이성은 

과  다수에서 수 이 낮다. 도서  

규모는 33㎡ 이하인 곳이  다수로 악

되어 국방시설기 에서 제시한 병 도서 의 

기본시설 편의에도 미치는 못하는 곳이 많다. 

한 보안을 요시하는 군의 특수성이 반 되

어 정보화 서비스 지원에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제반시설은 지원 산

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일곱째, 공공도서  등 지역사회로부터 지원

받은 실 이 있는 도서 은 일부 단 과 

 도서 이고 다수 과  도서

은 교류 력 계획이  없다. 단 을 제외한 

다수의 도서 은 장서량이 매우 부족하고 담

인력도 없어 도서 의 기능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도서 의 실에서 교류

력, 상호 차 등의 지원은 매우 요하나 이

에 한 부서장의 심과 노력이 기 에 미치

지 못하고 있다.

여덟째, 도서  운  매뉴얼은 단 을 제외

한 과 에는  설치가 되어 있

지 않아 체계화된 도서  운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일부 단  도서 을 제외한 모

든 도서 에서는 독서  도서 련 행사에 

한 산배정과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4.2 공군 병 도서 의 활성화 방안

공군 병 도서  활성화 방안에 한 인식 

평가결과와 실무담당자의 애로사항  의견을 

종합하여 병 도서 을 발 시키기 한 활성

화 방안을 구체 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  발 을 해서 부서장은 도서

에 한 문성을 갖추고 보다 략 인 병 도

서  장․단기 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

가야 한다. 이를 하여 문헌정보학을 공한 

학사장교를 병 도서  부서장으로 하여 도서

업무를 책임지고 운 하도록 극 으로 지

원하고, 국립 앙도서 이 공군을 포함한 육․

해군 병 도서  지휘 을 상으로 병 도서

 최고 리자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부서장의 

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를 해서는 정책당국의 도서  개선

발 에 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국방부의 산은 열악한 병 도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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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개선과 장서의 확충, 병사들의 독서문화 활

동 증진을 해서 극 으로 확 되어야 한다.

넷째, 장병 독서활동의 증진을 해 신간도

서 주로 장서의 확충이 요구되며 이를 해

서는 반드시 정책당국의 산지원이 수반되어

야 한다.

다섯째, 도서  담병사가 확보되어 책임 

있는 도서  운 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문인력 확   직무역량이 강화되어 문성을 

높여야 하며, 신임자에 한 도서 리업무 교

육과 주기 인 직무교육이 필요하다.

여섯째, 독서왕 선발 회, 독서코칭 등 다양

하고 창의성 있는 도서  책문화 행사가 개발

되어야 하며, 이러한 행사가 단 이나  

도서 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병사들이 참

여하는  부  병 독서문화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일곱째, 병 도서  련제도  기 은 부

별 특성에 맞는 효율 이고 실질 인 도서  

운 을 하여 그 정비가 필요하다.

여덟째, 도서 의 시설은 충분한 자료의 확

보  보존, 정보 검색  문화 공간, 이용자의 

편의를 하여 폭 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한 이를 해서는 충분한 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홉째, 정보화 수 이 향상되기 해서는 

 부 에 도서 리 로그램 보 과 리, 유

지할 수 있는 산이 지속 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한 인터넷 검색과 도서 검색이 가능한 

PC를 보 하고 자도서  활용을 제고해야 

한다.

열째, 지식과 심이 풍부한 원으로 선정

된 병 도서  운 원회를 구성하고 자 에 

합한 제도  뒷받침이 수반되어 운 의 내실

화를 기하여야 한다.

열한째, 도서  홍보를 강화하고 병사들이 

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 등을 

개최하여 건 한 병 문화 조성에 극 으로 

앞장서야 한다.

열두째, 지역 공공도서  등과의 연계를 강화

하기 해서는 인근 지역단체나 공공도서  등

과의 극 인 교류가 모색되어야 하고 이를 통

하여 도서  발 을 한 상호 력 계가 정착

되어야 한다.

5. 결 론

병 도서 은 군인이라는 특수 계층을 상

으로 도서 의 기능을 수행하며 책문화  정보

서비스 등을 장병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

나 실제로 공군 병 도서 의 시설  서비스 

등은 이용자의 요구수 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까지 공군 체의 병 도서 을 

상으로 한 총체 인 운  황 분석은 시도된 

이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공군 병 도서  체의 운

 황  활성화 방안에 한 인식평가를 단

, , 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최 로 시도하 다. 그 분석 결과 드러난 공군 

병 도서 의 운 상의 문제 을 지 하 다. 

나아가 본 연구는 공군 병 도서  운 을 분

석한 결과 도출된 문제 들을 개선하고 병 도

서 을 발 시키기 하여 활성화 방안에 한 

인식 평가결과와 실무담당자의 애로사항  의

견을 종합하여 공군 병 도서 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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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체 으로 제시하 는데 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공군 병 도서  운 의 

활성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서  

운 발 을 해서는 장․단기 발 계획은 반

드시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한 정책당국의 

강력한 정책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시설개선, 장서 보유량 확충, 독서문화활동 증

진 등을 해서 지속 으로 산을 확  배정

하여야 하고, 병사들의 독서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장서 보유량은 확충되어야 한다. 도서

의 책임 있는 운 을 해서는 문인력(사

서)  담병사가 배치되어야 하며, 담당자에 

한 직무교육과 직무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독서문화 활동 증진을 해서는 부 별로 다양

한 책문화 행사가 개최되어야 하고, 부 별 특

성에 맞는 효율 이고 실질 인 도서  운 을 

하여 병 도서 의 제도  기 이 정비되어

야 한다. 도서  운  공간과 이용자 편의  

만족을 극 화 할 수 있도록 도서 의 시설이 

개선되어야 한다.  부 에 도서 리 로그램 

보 과 검색서비스 제공, 디지털 도서  등 

화된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도서

운 원회를 구성하여 극 인 도서  발

을 모색하여야 한다. 도서  홍보를 강화하

여 병사들의 건 한 병 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인근 지역 공공도서  등과의 연계

강화  상호 력 계가 정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공군 병 도서

의 운 모델과 지침을 마련하는데 기  자료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책과 문화를 통해 

병 문화를 바꾸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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