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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을 심으로 한 공동보존 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학교도서  담당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결과, 첫째, 조사 상 학교도서 들은 이미 포화도가 극에 달해 개별 도서 은 장서 포화도의 

리와 정 장서 수의 리를 요구받는 상황이었다. 둘째, 장서보존을 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도서 이 거의 없었다. 

셋째, 78%의 학교도서 에서 장서포화도가 이미 75% 이상을 넘고 있고, 이로 인해, 매년 폐기 장서가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신속한 공동보존 자료 의 체계 인 운 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 단  도서 에 

보존을 한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으로 희귀서, 특화자료 등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는 공동보존자료 으로 이 이 

필요하며, 자료보존 련 정책  규정도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aimed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 shared preservation center with 

a focus on the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We conducted surveys to assess the current situation 

and gather perceptions. The research findings revealed the following: Firstly, the surveyed school libraries 

were already experiencing extreme levels of book saturation, necessitating the management of book 

saturation and proper book quantity. Secondly, very few libraries had the facilities required for book 

preservation. Thirdly, the research showed that in 78% of school libraries, book saturation already exceeded 

75%, leading to a rapid increase in discarded books each year.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the systematic expansion of a shared preservation center. Moreover, given the difficulty of individual libraries 

in establishing facilities for preservation, valuable materials such as rare books and specialized resources 

should be transferred to a shared preservation center. Additionally, polici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material preservation are deemed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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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서 의 장서 리는 종별 특수성을 반

하여 이루어진다. 학교도서 은 자료의 보존보

다는 이용 쪽에 무게 심을 가장 많이 두는 

종의 도서 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학교도서 은 자료 제공 서비스는 물론 교

수 학습의 축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

하기에는 부족한 자료 소장 공간 문제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2019년에 이루어진 장병진의 연구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강원도교육청 소속 22개 

공공도서 과 623개 학교도서 에서는 늘어나

는 장서를 더 이상 자 에 보 할 수 없는 상황

에 이르 다고 분석하 다. 따라서 ｢도서 법｣

에 규정된 표도서 에서 운 하는 공동보존

서고와 별개로 강원도교육청 소속의 공동보존

서고를 건립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도서 법｣에서

는 역 표도서 의 업무  ‘지역도서 의 자

료수집 활동 지원  다른 도서 으로부터 이

받은 도서 자료의 보존’에 하여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역 표도서 이 건립

되어 있지 않은 실에 있거나 건립되어 있어

도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이나 학교도서 의 

장서에 한 보존에 한 정책은 부재한 것이 

실이다. 특히 강원도와 충청북도에는 표도

서 도 건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동보

존 에 한 논의를 쉽사리 시작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다고 학교도서 의 수많은 애로 

사항을 묻어둘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

아가 교육청에는 학교교육과 련된 행정 문서

도 있기 때문에 학교도서 의 장서는 물론 이

러한 교육 련 행정 장서를 동시에 보존하는 

것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을 심

으로 공동보존 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설문조사를 통한 학교도서  장서 리 실태조

사를 실시하 다. 실태조사에는 학교도서 의 

장서 포화 상태를 포함해서 매년 이 이 필요

한 장서에 한 내용을 포함하 다. 학교도서

 장서 리 황을 기 으로 분석한 본 연

구를 통해 학교도서  장서 리를 한 발

 안을 모색하여 학교도서 의 서비스 역량

을 극 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 연구 

지역 교육청에서 공동보존 을 언 할 때 보

통 특정 종만을 언 하지는 않는다. 역

표도서 을 심으로 한 공공도서  장서의 공

동보존을 논의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사실 

학교도서 이 더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 이는 

학교도서 의 규모가 워낙 작으며, 신간 수집

량이 많고 학생들의 수요가 빠르게 변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학교도서 의 장서 리와 보존

 설립에 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끊

이지 않고 수행된 것을 볼 수 있다. 

강 숙(2022)은 학교도서  단행본 장서 배

가를 한 소요 서가 산출 방안을 제안하 다. 자

료 수집을 해 학교도서  11곳을 방문하여 배

가 황을 학교 별, 한국십진분류법의 주류 주

제별로 악하 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90cm 

단  서가 단의 67%를 배열하는 이상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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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를 , , 고 각각 46.9권, 32.3권, 28.4권으

로 도출하 다. 한 90cm 단  서가 단의 75%

를 배열하는 실  배가 권수를 , , 고 각

각 52.8권, 36.4권, 32.0권으로 도출하 다. 그리

고 산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도서  단행본 

장서 배가를 한 소요 서가 산출에 한 도구

를 제시하 다. 

장덕 과 강은 (2016)은 학교도서 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장서개발 과정을 조사하여 그 

문제 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

다. 장서의 요성과 주로 소규모장서로 운

되는 학교도서 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특

히, 학교도서 에 있어서 장서개발의 요성은 

매우 요함에도 불구하고 지 의 학교도서

은 자료구입 산의 부족, 사서교사의 부재 

는 과도한 업무, 리자의 무 심과, 잦은 출 

등으로 인하여 효과 인 장서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바탕하여 이 

연구에서는 사서교사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재 학교도서 의 장서가 실제로 어떻게 개발되

고 리되는지 그 상  과정을 악하고 업

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상황을 분석하여 실

천  문제들을 제기하 다.

이승길과 송기호(2017)는 단  학교도서

에서 장서 리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  기

으로 삼을 수 있는 국가 수 의 학교도서  장

서 리지침서에 포함할 구체 인 항목과 내용 

요소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학교도

서  장서 리 련 문서를 국제 수   국가 

수 으로 나 어 분석하 다. 분석 결과 해외 

장서 리지침서에서는 장서의 양  기  이외

에 디지털 정보자원에 한 근성과 자원 공

유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의 제기 자료에 한 

처리 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수 의 학교도서  장서

리지침서가 포함해야 할 항목을 크게 장서 리

의 일반 원칙과 장서 리지침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 내용 요소를 제안하 다. 그리고 국가 

수 의 장서 리지침서가 학교 장에 효율

으로 용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방안을 

제안하 다.

김성 과 이병기(2017)는 학교도서 의 장

서 리 황을 악하기 해 국의 154개교

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했다. 연

구결과, 첫째, 자료 황에서 2015년 기  학생 

1명당 단행본 수는 문단체인 한국도서 회 

기 과 비교하여 등학교와 학교는 기 을 

과하 으나, 고등학교는 기 에 미치지 못하

다. 둘째, 장서 리 체제에서 체 154개교  

114개교(74%)가 자체의 장서 리 정책서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모든 학교는 연간 1회 이

상의 장서 검  평가를 실시하 다.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학교도서 의 장

서개발, 장서 리정책, 장서 배가를 한 기  

마련 등에 한 연구를 심으로 연구가 이루

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 시 에 한국 

학교도서 의 장서 리를 한 배가 상태를 

지역 단  수 에서 분석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충청북도를 심

으로 학교도서 의 장서 황과 포화도 황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충청북도교육청을 심으로 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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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존 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기  자

료가 되는 학교도서 의 장서 리 실태를 조사

하고자 수행하 으며, 이를 해 설문조사 방법

을 선택하 다. 

3.1 조사 방법  상

조사 상은 충청북도 도내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학교도서  478개 이다. 특수학교 10개

은 학교도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

사 상에서 제외하 다. 

설문 조사를 한 설문지는 웹설문으로 작성

하고 공문을 통해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학교도

서 에 배포하 다. 2023년 6월 29일(목)에서 

2023년 7월 5일(수)까지 1주일 간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참여를 독려하 다. 그 결과, 478개 

학교도서   회신을  학교도서  담당자는 

55명으로, 55개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 다. 

즉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학교도서 의 12%에 

해당하는 곳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표 

3> 참조).

소속 학교도서  수

충청북도교육청 86

청주교육지원청 150

충주교육지원청 56

제천교육지원청 36

보은교육지원청 20

옥천교육지원청 19

동교육지원청 21

진천교육지원청 21

괴산증평교육지원청 29

음성교육지원청 32

단양교육지원청 18

<표 1>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지역 교육지원청별 학교도서  수

학교 /유형 학교 수

등학교 268

학교 128

고등학교

일반고 47

82

자율고 4

특목고 7

특성화고( 안) 1

특성화고(직업) 23

특수학교 10

<표 2>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학교 별 학교도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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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방법

설문 상 충북교육청 소속 학교도서  478개

설문기간 2023. 06. 29. - 2023. 07. 05.

설문방법 공문을 통해 일  배포

설문 회수율 학교도서  담당자 478명  55명(12%)

<표 3>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도서  장서  보존 황 조사 방법론

3.2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1) 장서 황, 2) 소장 공간 황, 

3) 장서 포화도 황, 4) 장서 폐기 등에 한 

내용으로 구분하 다(<표 4> 참조).

4.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  장서 
리 황

4.1 장서 황

4.1.1 소장 장서 황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 의 소장 장서  

체 도서자료를 조사한 결과, 최소 6,424권에서 

최  29,678권까지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학교도서  1개 은 평균 17,057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참조).

4.1.2 연간 장서 증감 추이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학교도서 의 4년간의 

장서 황을 분석한 결과, 도서자료와 비도서자

료 모두 증가 후 코로나 시기와 학교도서  공간 

재개편 사업 추진이 본격 으로 실시되면서 소

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서의 경우 2019

년 6,479,079권에서 2020년 6,680,925권(▲2019

년 비 201,846권 증가)으로, 2021년 6,787,461

권(▲2020년 비 106,536권 증가), 2022년 

6,712,799권(▼2021년 비 74,662권 감소)으

로 지속 인 증가 이후 코로나 상황에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서의 경우 2019

년 93,925 에서 2020년 96,208 (▲2019년 

비 2,283  증가)으로, 2021년 93,226 (▼

2020년 비 2,982  감소), 2022년 76,410

(▼2021년 비 16,816  감소)으로 증가 후 

항목 내용
문항 수

학교

장서 재 장서 소장 황 1

소장 공간 연면 , 연면  비 자료 소장 공간 비율, 보존 시설 황 4

장서 포화도 장서 포화도 황, 상되는 장서 포화 연수 3

장서 폐기 장서 폐기 황, 장서 폐기 주요 이유 등 4

계 12

<표 4> 장서  보존 황 조사 설문지 주요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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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 도서자료 구분 체 도서자료 구분 체 도서자료

1 18,561 21 19,640 41 15,137 

2 16,760 22 14,688 42 19,204 

3 11,321 23 11,897 43 10,040 

4 17,086 24 23,737 44 22,307 

5 13,822 25 18,912 45 25,968 

6 18,980 26 21,212 46 16,215 

7 18,751 27 14,695 47 18,905 

8 18,000 28 12,185 48 14,365 

9  9,037 29 15,982 49 15,225 

10 13,116 30 24,174 50 29,203 

11 23,145 31 26,695 51 13,181 

12 20,519 32 11,076 52  8,870 

13 16,577 33 29,678 53  6,424 

14 11,918 34 21,880 54  6,860 

15 16,596 35  9,857 55 29,458 

16 16,855 36 19,565 총계 938,161 

17 11,897 37 17,000 평균 17,057 

18 15,446 38 12,772 최솟값  6,424 

19 19,171 39 16,872 최댓값 29,678

20 18,191 40 18,533 앙값 16,855 

<표 5>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  장서 황: 체 도서자료

감소하고 있다. 특히 도서자료는 2019년에서 

2020년에 증 후 2021년에서 2022년에 다소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 상황

과 학교도서  공간 재개편 사업 추진에 따라 

장서 폐기 업무의 활발한 수행 등과 연결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서가 증가 추세에 놓임

에 따라 개별 도서 의 포화도는 높아질 것이

며, 이미 포화도가 극에 달한 개별 도서 은 장

서 포화도의 리와 정 장서 수의 리를 요

구받는 상황이라고 단된다. 따라서 공동보존

자료 의 체계 인 운 이 필요한 것으로 측

할 수 있다(<표 6> <표 7> 참조).

4.2 소장 공간 황

4.2.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 의 체 공

간과 자료 소장 공간 추산 규모

학교도서  체 공간은 1개  당 평균 177.58㎡

로 나타났으며, 체 공간  평균 49.76%를 자

료 소장 공간으로서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를 면 으로 환산하면 86.16㎡로, 1

개  당 평균 86.16㎡를 자료 소장 공간으로 

할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 의 자료 보존 

시설 황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  자료 보존을 

해 갖춘 시설 황을 크게 1) 환경 조 , 2) 서



 충청북도 학교도서  장서  보존 황 분석 연구  89

구분
도서 비도서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계

6,479,079 6,680,925 6,787,461 6,712,799 93,925 96,208 93,226 76,410

<표 6>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학교도서  장서 황(2019-2022년)

구분
도서 비도서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괴산․증평 324,672 332,676 339,329 335,224 3,781 3,799 3,672 3,387

단양 195,052 198,309 199,740 187,517 2,099 2,112 1,425 1,303

보은 219,414 221,084 226,214 228,066 1,663 1,680 1,731 1,668

동 209,662 218,508 218,525 228,814 1,837 1,412 1,459 1,485

옥천 235,257 242,732 235,425 239,217 2,449 2,837 10,741 1,932

음성 370,688 379,505 371,837 368,018 2,816 3,116 3,168 2,819

제천 506,816 541,328 539,278 540,626 15,372 12,928 11,880 11,471

진천 291,595 305,951 312,615 297,671 5,011 4,348 3,922 3,023 

청주 ,232,952 2,283,966 2,344,382 2,321,067 33,736 33,855 32,250 27,183 

충북 1,191,476 1,236,819 1,251,241 1,231,328 13,250 19,666 12,497 12,354

충주 701,495 720,047 748,875 735,251 11,911 10,455 10,481 9,785

계 6,479,079 6,680,925 6,787,461 6,712,799 93,925 96,208 93,226 76,410 

<표 7>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 별 장서 황(2019-2022년) 

가, 3) 재난 비로 나 어 조사했다. 

반 으로 소한 학교도서  공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자료 보존 시설을 갖추는 것이 어려

운 상황이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다. 먼 , 환

경 조 을 해서는 소독처리장비(87.27%)를 

가장 많이 갖추고 있었으며, 그 외 자외선 차단 시

설(43.64%), 제습기(16.36%), 온습도계(14.55%), 

항온항습시설(3.64%) 등의 순으로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 이 구비하고 있는 

서가는 일반서가(90.91%)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서 리를 해 갖추고 있는 재난 비 시설은 

휴 용 소화기(81.82%) 화재경보장치(65.45%), 

자동소화시설(16.36%), CCTV(1.82%), 기타

(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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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 공간(㎡)
자료 소장 공간

구분 체 공간(㎡)
자료 소장 공간

% ㎡ % ㎡

1 202 70 141.4 31 134 70 93.8

2 165 35 57.75 32 165 50 82.5

3 131 40 52.4 33 201 50 100.5

4 171 50 85.5 34 125 40 50

5 174.96 50 87.48 35 135 50 67.5

6 150 80 120 36 393 40 157.2

7 180 50 90 37 310 30 93

8 136 50 68 38 135 67 90.45

9 200 40 80 39 195 70 136.5

10 126 40 50.4 40 201 35 70.35

11 151 50 75.5 41 180 90 162

12 404 30 121.2 42 164.09 30 49.227

13 201 35 70.35 43 120 50 60

14 192 70 134.4 44 222 80 177.6

15 135 40 54 45 302 10 30.2

16 162 60 97.2 46 202 50 101

17 128 40 51.2 47 162 50 81

18 101 25 25.25 48 67 80 53.6

19 198.25 50 99.125 49 209 40 83.6

20 168.75 30 50.625 50 268 75 201

21 180.34 50 90.17 51 247.86 60 148.716

22 202 40 80.8 52 67 60 40.2

23 128 40 51.2 53 67 50 33.5

24 134 50 67 54 123.4 50 61.7

25 134 50 67 55 198 40 79.2

26 264 45 118.8 평균 177.58 49.76 86.16

27 70 50 35 최솟값 67 10 25.25

28 139 50 69.5 최댓값 404 90 201

29 243 50 121.5 앙값 168.75 50 80.8

30 202.5 60 121.5

<표 8>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  소장 공간 황: 체 공간  자료 소장 공간 추산 규모

자료의 장기 이고 안 한 보존을 해 련 

시설이 갖추어져야 마땅하지만, 재 소독처리

장비나 자외선 차단 시설은 일정 수 이상의 도

서 에서 갖추고 있고 항온항습시설 등의 공기

조화설비는 상 으로 미비한 것으로 단된

다. 이에 개별 도서 마다 자료수장량과 유형

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단되지만, 장기

인 차원에서 자료 보존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분

석된다.

4.2.3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 의 자료 보존 

황에 한 의견

학교도서 의 자료 보존 황에 해 분석한 

결과, 별도의 보존 공간 확보가 어렵고, 매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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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N %

자료보존을 한 공간과 시설이 없음 11 20.00

환경조

소독처리장비 48 87.27

자외선차단 시설(암막 커튼 등) 24 43.64

탈산처리장비 0 0.00

공기조화설비

제습기 9 16.36

항온항습시설 2 3.64

온습도계 8 14.55

서가

일반서가 50 90.91

집서가(모빌랙)

동식서가 0 0.00

수동식서가 0 0.00

핸들 동겸용(수동형+ 동식) 0 0.00

재난 비

보안장비
CCTV 1 1.82

이  잠 장치 0 0.00

화재감시체계 화재경보장치 36 65.45

화재진압체계
자동소화시설 9 16.36

휴 용소화기 45 81.82

기타 1 1.82

<표 9>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  소장 공간 황: 시설 황(복수응답)

구분 빈도

자료 보존보다는 이용자를 한 자료 확보와 서비스가 주류를 이룸 21

별도의 보존 공간 확보가 어려움 5

서가 공간의 확보가 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자료 보존은 힘든 상황임 4

공간 재구조화, 서가 교체 등이 필요하거나 정 임 3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는 이 이 필요함 3

발행연도가 오래된 자료는 폐기하는 등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음 2

이용률이 낮은 자료는 폐기하고 있음 2

자료보존공간의 한계수장량으로 인해 장서 폐기를 해야 함 2

장서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해 복본은 구비하지 않음 2

특정 주제 장서가 포화상태임 1

보존서고가 있어 서가 공간은 여유가 있음 1

도서  면 은 넓으나 복층 구조이기 때문에 서가 공간은 많지 않음 1

학교 기본운 비의 3% 이상을 자료구입비로 필수 편성해야 하는 데 비해, 서가 공간은 소하여 신간도서 
입수에 어려움이 있음

1

향후 장서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임 1

이  주기 단 가 길 경우 개별 도서 에서의 이  자료의 축   보존이 어려울 것임 1

학교도서  공간을 교실 세 칸 이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1

<표 10> 보존 황에 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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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기본운 비의 3% 이상을 자료구입비로 필

수 편성해야 하는 학교도서 은 서가 공간의 부

족이라는 과제를 우선 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자료 보존보다 이용자를 한 자료 확보와 서

비스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단된다.

4.3 장서 포화도 황

4.3.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  체 도서

자료의 서가 공간 비 장서 포화도

장서 포화도가 85% 이상에 이르는 경우가 

체의 34.55%로 나타났고, 75% 이상 85% 미

만인 경우가 체의 43.64%로 나타났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학교도서 의 반 이상

(78.18%)이 장서 포화도 75% 이상으로 서가 

공간의 극심한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4.3.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 의 장서 

포화상태 상 구간

학교도서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한 도서

이 25.45%, 장서 포화상태에 이르는데 향후 

2~3년일 것이라 응답한 도서 은 32.73%, 4~ 

5년은 25.45%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 의 

83.64%가 4~5년 이내로 장서의 포화상태에 이

르게 될 것으로 단된다.

4.3.3 장서 포화도에 한 의견 조사 

자유 응답 분석을 통해 장서 포화도에 한 

추가 의견을 조사하 다. 그 결과, 장서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신간도서 입수 시마다 서가를 

재배치해야 하고, 서가 공간의 확보를 해 장

서를 폐기하고 있으며, 이를 해 가치 있는 자

료라도 발행연도가 오래되거나 이용률이 낮은 

구분 N %

50% 미만 2 3.64

50% 이상 67% 미만 7 12.73

67% 이상 75% 미만 3 5.45

75% 이상 85% 미만 24 43.64

85% 이상 19 34.55

계 55 100.00

<표 1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  장서 포화도 황: 체 도서자료

구분 N %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했다. 14 25.45

향후 2~3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상된다. 18 32.73

향후 4~5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상된다. 14 25.45

향후 6~7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상된다. 3 5.45

향후 8~10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상된다. 0 0.00

향후 10년 이후에도 정수 으로 유지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6 10.91

계 55 100.00

<표 1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  장서 포화도 황: 장서 포화상태 상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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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장서 포화도가 높아 신간도서 입수 시 서가 재배치가 필요함 20

서가 공간 확보를 해 장서를 폐기하고 있음 15

아직 장서가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음 5

장서를 포화상태에 이르게 하는 자료 유형: 복본, 다권본 3

향후 장서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므로, 자료 이 이 필요함 3

가치 있는 자료라도 발행연도가 오래되거나 이용률이 낮은 자료는 폐기할 수밖에 없음 2

서가 이동이 어려운 구조 등으로 인해 서가 배치를 한 공간 확보가 어려움 2

학 문고나 책 나눔 행사, 재활용업체 등 도서 기증을 통해 장서 포화도를 리하고 있음 2

포화상태에 이른 장서 주제: 문학 2

서가 배치를 한 공간이 함 2

학교 기본운 비의 3% 이상을 자료구입비로 필수 편성해야 하는 데 비해, 서가 공간의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료구입비 
조정 등의 책이 필요함

2

장서가 포화상태에 이름 2

장서 폐기만을 통한 서가 공간 확보에는 한계가 있음 2

학교도서  공간을 교실 1칸 정도의 규모가 아닌 교실 3~4칸 이상의 규모로 설계하여 서가 공간과 열람(학습) 공간의 
원활한 운 이 필요함

1

장서를 포화상태에 이르게 하는 자료 유형: 그림동화 1

장서를 포화상태에 이르게 하는 자료 유형: 교수학습자료 1

공동보존자료 으로의 자료 이   모든 학교도서 이 공동보존자료 의 자료를 공동이용(책배달  책수거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1

장서 포화도는 높지만 가치상실 자료  폐기 상 자료를 고려하면 정 장서 수를 유지할 수 있음 1

<표 13> 장서 포화도에 한 의견

자료는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장서 폐

기를 통한 서가 공간 확보도 한계가 있다는 응

답이 나타났다. 특히 학교도서 의 경우 학교 

기본운 비의 3% 이상을 자료구입비로 필수 

편성해야 하는 데 비해 서가 공간의 확보는 어

려운 상황이므로 장서는 포화상태에 이를 수밖

에 없으며, 이에 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

이 나타났다.

4.4 장서 폐기

4.4.1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간 장서 

폐기 권수

연간 폐기 장서 권수 총계는 2020년 기  

44,842권, 2021년 기  55,188권(▲2020년 비 

10,346권 증가), 2022년 기  70,312권(▲2021

년 비 15,124권 증가)으로 폐기 장서가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충청북도교육청 학

교도서 의 장서 포화도 황을 고려할 때, 서

가 공간을 확보하기 하여 폐기 장서 권수가 

증한 것으로 단된다.

4.4.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 의 장서 

폐기 주요 사유

손, 오손, 훼손 자료(65.4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장 공간 부족(45.45%), 발행연

도가 오래된 자료(30.91%)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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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0 2021 2022 구분 2020 2021 2022

1 0 450(▲450) 11,000(▲10,550) 30 1,671 1,758(▲87) 1,776(▲18)

2 0 0 613(▲613) 31 0 1,038(▲1,038) 0(▼1,038)

3 500 1,573(▲1,073) 469(▼1,104) 32 1,056 3,985(▲2,929) 1,962(▼2,023)

4 461 1,061(▲600) 1,434(▲373) 33 1,000 1,000 1,000

5 0 0 67(▲67) 34 0 0 0

6 0 965(▲965) 498(▼467) 35 0 4,726(▲4,726) 0(▼4,726)

7 1,171 592(▼579) 0(▼592) 36 1,916 1,059(▼857) 0(▼1,059)

8 0 0 182(▲182) 37 0 0 0

9 1,730 1,982(▲252) 1,061(▼921) 38 0 2,135(▲2,135) 4,464(▲2,329)

10 1,005 3,104(▲2,099) 950(▼2,154) 39 1,146 0(▼1,146) 1,886(▲1,886)

11 1,830 4,229(▲2,399) 959(▼3,270) 40 1,023 0(▼1,023) 881(▲881)

12 0 700(▲700) 600(▼100) 41 0 610(▲610) 5,309(▲5,309)

13 1,257 1,273(▲16) 1,239(▼34) 42 1,398 0(▼1,398) 1,045(▲1,045)

14 0 0 0 43 905 2,819(▲1,914) 767(▼2,052)

15 980 921(▼59) 1,149(▲228) 44 1,846 260(▼1,586) 5,445(▲5,185)

16 0 0 1350(▲1,350) 45 0 0 0

17 673 1,038(▲365) 1011(▼27) 46 2,907 2,699(▼208) 323(▼2,376)

18 0 1,470(▲1,470) 5,857(▲4,387) 47 0 691(▲691) 1,338(▲647)

19 1,573 4,113(▲2,540) 558(▼3,555) 48 0 0 0

20 603 830(▲227) 1,451(▲621) 49 1,024 997(▼27) 1,168(▲171)

21 2,525 1,008(▼1,517) 1,089(▲81) 50 582 1,159(▲577) 776(▼383)

22 929 0(▼929) 5,585(▲5,585) 51 0 0 0

23 673 1,038(▲365) 1,011(▼27) 52 653 675(▲22) 669(▼6)

24 1,148 1,007(▼141) 356(▼651) 53 0 0 0

25 1,040 0(▼1,040) 0 54 0 0 0

26 1,005 799(▼206) 0(▼799) 55 524 380(▼144) 1,700(▲1,320)

27 0 0 0 계 44,842 55,188(▲10,346) 70,312(▲15,124)

28 7,311 765(▼6,546) 834(▼69) 평균 815 1,003(▲188) 1,278(▲275)

29 777 279(▼498) 480(▲201)

<표 14>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  장서 폐기: 연간 폐기 장서 증감 추이

구분 N %

소장 공간 부족 25 45.45

과다한 복본 14 25.45

이용율이 낮은 자료 12 21.82

손, 오손, 훼손 자료 36 65.45

발행연도가 오래된 자료 17 30.91

도서  장서로 부 합한 자료 2  3.64

기타 1 1.82

<표 15>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  장서 폐기: 주요 사유(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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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종합 시사

학교도서 은 자료 제공 서비스는 물론 교수 

학습의 축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기

에는 부족한 자료 소장 공간 문제에 항상 노출

되어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도서  역시 

극심한 장서 포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  학교도서 의 서비스 역량 극 화를 해

서도 교육청 단  공동보존 자료 을 통한 체

계 인 장서 리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동보존 자료 이 설립되면 학교도서

으로부터 자료 이  시 도서 주 자료 이

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 단  학교도

서 은 공간 특성 상 보존을 한 시설을 갖추

기 어려운 상황으로 희귀서, 특화자료 등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는 공동보존자료 으로 이

이 필요하다. 향후 공동보존자료  자료 이  

시 단순한 이용률 하 자료 등에 해 자료 이

 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보

존 자료  정책  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특히, 학교도서 의 경우 한학기 한책 등 교

육과정 상 필요성으로 갖추어둔 복본 자료가 

일정 시  이후 활용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 단

 학교도서 에서는 해당 복본이 불필요하게 

다수 소장되어 향후 불필요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디지털 장서 구독을 통해서 일시에 

폭발  열람 수요를 보이는 장서 활용이 이루

어질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청 단 에

서는 단  학교에서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수의 복본을 학교도서 에서 공동보존자료

으로의 이 을 통해 도서  간 무료 택배 꾸

러미 출을 통한 상호 차방안 마련 등 효율

 서비스 사례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교육청을 심으로 

한 공동보존 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

으며, 이를 해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 다. 이를 기반으로 학교도서  장서의 

공동보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충청북도 이외 지자체나 교육청에

서 공동보존 의 설립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

지 악하 고, 학교도서  장서 리와 련된 

선행연구도 체 으로 검토했다. 

황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최근의 장

서량의 증가로 인한 포화 상태, 그리고 복합문

화공간으로서의 역할 요구에 따른 문화  

로그램 향유 공간에 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 빈도가 낮은 

장서를 공동보존서고로 이동하고 보다 쾌 한 

공간에서 독서를 즐기고 각종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학교도서 을 상으로 설문을 수행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서가 지속 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

별 도서 의 포화도는 높아질 것이며, 이미 포

화도가 극에 달한 개별 도서 은 장서 포화도

의 리와 정 장서 수의 리를 요구받는 상

황이었다. 

둘째, 자료의 장기 이고 안 한 보존을 해 

련 시설이 갖추어져야 마땅하지만, 항온항습

시설 등의 공기조화설비는 상 으로 미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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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단되었으며 따라서 장기 인 차원에

서 자료 보존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학교도서  반 이상(78.18%)이 장서 

포화도 75% 이상으로 서가 공간의 극심한 부족

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폐기 장서 

권수 총계는 2020년 기  44,842권, 2021년 기  

55,188권(▲2020년 비 10,346권 증가), 2022

년 기  70,312권(▲2021년 비 15,124권 증

가)으로 폐기 장서가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도서 은 극심한 장서 포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

고 있어 신속한 공동보존 자료 의 체계 인 운

 증 가 긴 한 것으로 보인다. 소하고 열

악한 학교도서 의 공간 특성에 따라 단  도서

에 보존을 한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으

로 희귀서, 특화자료 등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

는 공동보존자료 으로 이 이 필요하며, 자료

보존 련 정책  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향후 공동보존자료  자료 이  시 단순한 

이용률 하 자료 등에 해 자료 이  기  마

련이나 다양한 복본 자료의 상호 차 활용 방안 

마련 등 교육청 단  학교도서  장서 리 체

제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도서  장서 리에 필요한 교

육청 단  장서 리에 한 정책 수립과 발  

방안을 제안한 데 의의가 있으나 충청북도교육

청의 학교도서   12%만을 상으로 하 다

는 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활발한 후속 연구

를 통해 학교도서  장서에 한 정책  기반을 

견고하게 마련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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