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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스마트도서 의 설치는 지속 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 증 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해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천 역시 A도서  내 4곳의 스마트도서 에 한 2020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이용 황을 분석하 으

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담당 사서와의 질의응답 조사를 수행하 다. 비치도서 수와 출 수는 모두 증가하 으며 

공공도서 이 없는 지역의 스마트도서 은 높은 이용량을 보 다. 이용자들의 스마트도서  만족도는 높았으나, 출 

권수 제한과 부족한 비치도서 등의 불편 사항이 지 되었다. 이에 따라, 이용자 심의 서비스 품질 강화와 지속 인 

모니터링  평가를 통한 서비스 향상뿐만 아니라 극 인 홍보가 필요함을 제시하 다.

ABSTRACT
As the number of smart libraries is continuously increasing, activation measures are necessary to expand 

user engagement and enhance service quality. This study analyzed the usage patterns of four smart libraries 

in A Library in Incheon, from June 2020 to December 2023. It also conducted user satisfaction surveys 

and question-and-answer sessions with a librarian. The number of books and loans increased, and two 

smart libraries in areas without public libraries showed high usage rates. Although users were satisfied 

with the smart libraries, they pointed out inconveniences such as the limited number of loan books and 

insufficient books. Consequently, it is suggested to improve user-centered service quality, continuous 

monitoring and evaluation, as well as active promotion.

키워드: 스마트도서 , 무인 도서 , U-도서 , 출 데이터, 이용자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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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도서 은 디지털 기술과 장비를 활용

하여 도서 출․반납, 그리고 도서  정보 자

원의 리를 한 무인 도서 출․반납시스템

으로, 통 인 도서 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

의 도서 이다. 이용자들은 스마트도서 에 비

치된 도서를 선택하고 출할 수 있으며, 한, 

온라인을 통해 다른 공공도서 의 도서도 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스마트도서 은 지하철역, 

주민센터, 복지회  등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지

역주민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

록 24시간 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4차 산업 명의 향으로 도서  분야도 최

신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이용자 서비스를 향

상시키고 있다. COVID-19로 인한 도서  방문

이 어려웠던 비 면 기간에는 드라이 스루나 

킹스루와 같은 시스템으로 도서를 출․반

납할 수 있게 되었고, 스마트도서   이동도

서 의 운 이 확 되었다. 문화체육 부에 

따르면, 스마트도서 의 이용 건수는 2020년에 

120만 건으로 이는 년 비 63% 증가했다고 

보고되었다(문화체육 부, 2021). 포스트 코

로나 시 에도 이용자들의 스마트도서  이용

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도서 이 이

용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통

인 공공도서 이 부재하거나 부족한 지역, 는 

이용자 증가가 격하게 발생하는 신흥 개발지

역에서 언제 어디서나 도서를 출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 스

마트도서 은 생활 착형 도서  서비스로, 이

용자의 근성이 뛰어나며 이용자 스스로 출

과 반납을 할 수 있는 자동화된 도서 이므로 

이용자 편의성에 합하다(노 희, 강필수, 김

윤정, 2020).

스마트도서 의 설치를 확 하기 하여 문

화체육 부는 스마트도서 을 U-도서 으로 

부르고 2017년부터 U-도서  사업을 추진해 왔

으며, 2022년까지 국에 150개소를 구축하

고, 2023년에는 추가 45개소를 설치할 것을 발

표하 다(문화체육 부, 2023). 이를 통해 공

공도서 에서 스마트도서 을 설치하여 운  

인 도서 의 수는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설치를 고려하는 공공도서 도 확

될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운  인 스마트도서 의 이용이 

조하고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 다. 경기도 내 설치된 스마트도서 은 

총 110곳으로, 그  지하철역에 설치된 스마트

도서 은 이용자 수가 하루 평균 10명 내외로 

조한 이용률을 보이며 다수의 시민이 설치 

치를 모르고 활용도가 낮아지면서 산 낭비

라는 비 도 받고 있다(오민주, 2023). 스마트

도서 의 설치는 늘어나고 있지만, 운 과 

리는 담당 사서에게 업무 증가로 부담을 주며 

스마트도서 의 홍보도 부족하여 이용자층은 

한정되고 이용률을 높이지 못하고 있음을 지

하 다(정윤, 정우권, 2014). 

이와 같은 스마트도서 의 설치와 운  시 

지속 인 이용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장의 

상황에도 스마트도서 에 한 연구는 문헌정

보학 분야에서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스마트도서 의 이용자들의 실증 데이터를 분

석하여 출 이용 황을 악할 필요가 있으

며,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선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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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첫째, 스마트도서 의 이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치도서  출, 상호 차

서비스 황, 주제별  이용자별 출 이용도

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스마트도서 의 이

용자 만족도를 악하고 담당 사서의 운  상황

을 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도

서 의 이용자 서비스 향상과 활성화를 한 방

안을 도출하여 스마트도서 의 설치  운 을 

고려하고 있는 도서 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스마트도서 의 특징

스마트도서 의 용어를 살펴보면 ‘스마트

(Smart)’와 ‘도서 (Library)’이 결합된 형태

이다. 여기서 어의 smart는 한, 지능

인 것을 의미한다. 4차 산업 명 시 에 ‘스마

트’라는 용어는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스마트 

시티, 스마트 아 트, 스마트 디바이스 등 다

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4차 산업 명의 첨단 

디지털 기술들, 를 들어 인공지능, 사물인터

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자율주행, 

센서 등이 결합된 시스템이 도서 에 용되

어 지능형 도서 을 구 하는 것을 뜻한다. 즉, 

스마트도서 은 스마트한 도서  혹은 도서

의 스마트화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에서 

곽승진, 손청기, 장근 (2018)은 스마트도서

을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자태그)시스템, 스마트서가, 로 기술 등 정보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

는 무인형 도서 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서 에서 기술들이 용되는 과정을 시

별로 살펴보면, 1990년  반부터 2000년  

반까지 인터넷의 보편화와 디지털 자료검색 기

술의 발 으로 온라인 출이 가능해졌다. 2000

년  후반에는 RFID기술을 도입하여 도서 

치 추 이 가능해지고 자료검색과 출 리가 

효율 으로 이루어졌다. 2010년 에는 스마트

폰 보 으로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해지며, 다

양한 앱을 통해 도서 의 자료검색, 출, 반납, 

약 서비스가 언제 어디서나 도서 의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후반에는 

4차 산업 명의 최신 디지털 기술들이 도서

에 도입되면서 지능화된 스마트도서 이 형성

되었다. 

스마트도서 이라는 용어는 Aittola, Ryhanen, 

Ojala(2003)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로도 

도서 에서 온라인 카탈로그, RFID, 서지정보 

장, 출  반납 등에 자태그를 용하고, 

이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PC, 

태블릿, 모바일)를 이용하더라도 도서 의 검

색, 출, 열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서

은 다양한 미디어와 콘텐츠를 제공하며 도

서정보시스템 내에서 디지털 콘텐츠 리시스

템을 구축하여 통합 으로 리하게 되었다(강

정원 외, 2014). 이는 사서에게는 도서 리 업

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는 이용 근에 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항상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게 되었다. 한, 

이용자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용

자별 도서 추천 서비스,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온라인 랫폼과 SNS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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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의 요구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용

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능화된 도서

으로 진화하게 되었다(강필수, 노 희, 김윤

정, 2021). 

하지만 재 국내 도서  분야에서 사용되는 

‘스마트도서 ’이란 용어는 지능형 도서 이라

기보다는 공공장소에서 자동화된 출․반납 

로세스를 제공하는 무인 도서 출․반납기 

혹은 비 면 도서 출․반납 키오스크로 지칭

되는 경우가 많다. 인천 역시의 A도서 은 스

마트도서 을 “장비에 비치된 도서를 도서  

직원의 도움 없이 이용자 스스로 출․반납할 

수 있는 자동화 무인 도서 ”으로 정의하고 있

다(연수구립공공도서 , n.d.). 

한, 문화체육 부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

와 공공도서 에서는 스마트도서 을 U-도서

이라고 한다. U는 유비쿼터스(Ubiquitious) 

도서 의 약자로, 365일 24시간 무인으로 도서 

출․반납 서비스가 가능한 작은 도서 으로 

정의되고 있다(세종시립도서 , 2024). U-도

서 은 구에게나 근성을 제공하고 쉽게 이

용할 수 있으며 RFID기반의 안정 인 운 이 

가능하다(장성일, 2016). U-도서 의 운 에 

한 연구로 조찬식(2013)은 U-도서 을 운  

인 4개 공공도서 의 담당 사서와 운  실태

를 조사하여, 무인 출서비스를 설치할 때는 지

역사회 분석을 철 히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

구를 고려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해야 한다고 설

명하 다. 김 주, 권선 (2020)은 U-도서 이 

제공하는 서비스 범 를 악하기 하여 최  

입지 선정 기 을 제시하고 이용자 요구가 있는 

지 을 선정하여 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야 한다고 강조하 다. 

2.2 스마트도서  련 연구

스마트도서 에 련된 국내 연구는 아직까

지 수가 으며 주로 도서 의 지능형 시스템 

 련 기술 개발에 한 연구와 스마트도서

에 한 사서  이용자의 인식 조사로 나  수 

있다. 먼 , 시스템  기술 개발에 한 연구로

는 최홍규(2012)가 도서정보시스템과 도서  

홈페이지 모형을 도출하여 SMARTLibrary실

을 한 학술정보시스템 모형을 설계하여 

자정보자원 구축 방안을 제안하 다. 김문  

외(2019)는 자율주행 로 을 활용한 도서  배

가시스템을 제안하 는데, 이 시스템은 도서들

의 바코드와 도서  서가지도를 매칭하여 도서

들의 정렬 치를 찾고 이를 최단 거리로 경유

하여 원래 치로 돌아오는 알고리즘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러한 연구들은 최신 

디지털 기술을 용하여 지능 인 시스템을 설

계 개발하여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거나 

자료 리의 효율성과 스마트도서 의 편의성

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둘째, 스마트도서 에 한 인식 조사 련 

연구는 사서와 이용자를 상으로 진행되었다. 

정윤, 정우권(2014)은 U-도서 을 운  인 

지자체의 23개 공공도서 의 사서를 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 다. 공공도서 의 사서로

서 느끼는 사회  책임감이 가장 높았으며 업

무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U-도서  서비스 운

에 해 사서는 사서 본연의 업무에 집 하

여 리 역을 맡고 운송은 외주업체를 이용해 

사서의 업무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을 제안하

다. 강필수, 노 희, 김윤정(2021)은 국의 공

공도서 의 디지털자료 업무 담당자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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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명을 상으로 스마트도서 에 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 는데, 응답자의 72% 이상이 스

마트도서 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하 으며 

서울과 도시 지역이 군(읍면)지역보다 더 필

요한 것으로 응답하 다. 스마트도서  도입의 

성공 요인으로는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서비스 기기, 다양한 콘텐츠 제공, 장비의 업그

이드를 지 하 다. 

스마트도서 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상

으로 한 조사 연구로는 곽승진, 손청기, 장근

(2018)은 세종시에 설치된 스마트도서 의 

이용자들을 상으로 이용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 다. 스마트도서 을 이용하는 목 은 

도서 출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서 반납, 

도서  안내 정보 열람이었다. 이용자들은 문

학․언어를 가장 선호하며 도서의 교체 주기

로 1개월-2개월이 73% 다. 스마트도서  이

용의 장 으로 도서 을 방문하지 않고 도서 

출할 수 있는 , 도서를 365일 24시간 이용

할 수 있는 을 꼽았다. 단 으로는 이용이 가

능한 도서가 많지 않다(40%), 설치된 장소가 

어디인지 알기 어렵다(32%)라고 답하 다. 스

마트도서 에 한 만족도는 만족(57.6%)과 

매우 만족(19.6%)을 합하여 이용자의 다수

(77.2%)가 스마트도서  이용에 만족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스마트도서 은 미

디어 약자를 한 편의 기능을 개선하고 스마

트도서 의 홍보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고 주장하 다. 

이와 같이 스마트도서 에 한 선행연구들

은 재까지 지능화되는 시스템  기술개발, 인

식 조사를 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스마트

도서 의 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재 이

용자들의 활용도에 한 실증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 역시 A

도서 에서 운  인 스마트도서  4곳의 이

용 황과 이용자 만족도를 분석하는 사례연구

를 수행하게 되었다. 

3. 연구 방법

3.1 A도서 의 스마트도서  황 

스마트도서 의 설치 배경을 알기 하여 연

수구의 상황을 먼  살펴보면, 인천 역시의 

연수구는 인천시 내 8개 행정구  바다를 한 

남서쪽에 치하며, 구도심이던 구 송도지역, 

90년 에 개발된 연수지구, 그리고 송도신도시

인 송도국제도시로 구성되어 있다. 연수구는 

인천시에서 생활수 이 높은 부  지역이다. 

특히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국제 

업무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외국 학의 국제캠

퍼스와 국내 학의 송도캠퍼스가 입지하고 있

다. 인근에 신규 아 트가 많이 건설되면서 송

도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

다. 2019년에는 송도 2동에서 송도 4동이 분리, 

신설되고 2020년에는 송도 4동에서 송도 5동이 

신설되었다. 연수구의 총인구는 2023년 12월 

기  약 39만 2천 명으로, 이  송도 3동이 4만 

8천 명, 송도 5동이 4만 6천 명, 송도 4동이 3만 

3천 명으로 연수구 내 가장 많으며, 연수구청이 

치한 동춘 3동과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의 선

학역이 있는 선학동은 인구가 1만 7천 명으로 

상 으로 반 정도이다(연수구청, 2023a).

연수구의 공공도서 은 교육청이 운 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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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서 이 2004년에 최  개 되었고, 이후 연

수구청에서 운 하는 7개의 공공도서 과 9개

의 작은도서 이 건립되어 운 되고 있다. 재

는 시와 교육청이 운 하는 2개의 공공도서

이 합쳐져 연수구에는 총 9개의 공공도서 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신흥지구인 송도 4동과 

5동은 빠른 인구 증가에 비해 인근 공공도서

의 건축이 지연되어 공공도서  인 라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지역 도서  이용자의 서

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하여 A도서 은 2020

년 6월 송도 4동 행정복지센터에 첫 번째 스마

트도서 (SL1으로 명명함)을 설치하 다. 

한 신규 아 트 입주로 인한 인구 유입이 계속

되는 송도 5동 행정복지센터에는 2021년 5월에 

동일 기기를 사용하여 두 번째 스마트도서

(SL2)을 설치하 다. 이와 함께 연수구 지역의 

기존 도심지역에는 이용자 서비스 확 를 하

여 2021년 11월에는 연수구청에 세 번째 스마트

도서 (SL3)을 설치하 다. 그리고 2022년 6월 

선학역에 네 번째 스마트도서 (SL4)을 추가

로 설치하 다. 따라서 재 A도서 에는 2024

년 3월을 기 으로 총 4곳의 스마트도서 이 

운 되고 있다. <표 1>은 연수구 스마트도서

의 설치일, 상세 치  인근의 공공도서  입

지 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은 좌측에 스마트도서 의 설치 사

진을, 우측에는 설치 치를 연수구 지도상에 

표시한 것을 보여 다.

구분 설치일 상세 치 업체 인근 공공도서

SL1 2020.06 송도 4동 행정복지센터 정문 좌측 2층 ECO 없음

SL2 2021.05 송도 5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출입구 ECO 없음

SL3 2021.11 연수구청 한마음 장 ECO 연수꿈담도서

SL4 2022.06 선학역 지하 1층 개집표기 좌측 ECO 선학별빛도서

<표 1> 연수구 스마트도서  황 

 *사진은 신문기사에서 발췌 인용함(연수구, 24시간 이용 가능한 스마트도서  운 , 2021)

**지도는 연수구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여 스마트도서 의 치를 표시함(연수구청, 2023b) 

<그림 1> 스마트도서  설치 사진*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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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서 은 A도서  통합회원이라면 

구나 24시간 이용가능하다. 기기에 비치된 도

서를 즉시 출할 수 있으며 출 권수는 1인당 

최  3권까지 가능하며 출 기간은 15일이며 

한 번의 연장이 가능하다. 연체 시 출이 연체

된 날짜만큼 정지된다. 도서 약 출은 도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자료검색에서 스마트

도서 에 비치된 도서를 선택한 후 약하고, 

수령은 4시간 이내에 가능하다. 시간 내에 약

도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72시간 후 다시 약 

신청할 수 있다. 

한, 스마트도서 에서는 상호 차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상호 차 신청은 도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자료검색에서 상호

차를 신청한 후 수령도서 을 스마트도서  4

곳 에서 한 곳을 선택하면, 신청 도서가 화․

요일에 해당 스마트도서 에 투입된다. 신청자

가 도서 도착 메시지를 받으면 신청자는 스마트

도서 에서 도서를 수령하면 된다. 상호 차 

출은 1인당 최  2권까지 가능하며 출기간과 

연체 정지는 일반 출과 동일하다. 기기를 통한 

상호 차는 기기 내에 재가 어려운 도서나 부

록자료는 출할 수 없다. 반납은 스마트도서  

기기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 에서도 가능하다.

3.2 데이터 수집과 분석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연수구에서 운 하

고 있는 스마트도서  4곳의 비치도서 수, 출 

수, 상호 차 수의 월별 엑셀 일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는 A도서 에서 제공받았으며, SL1

이 설치된 2020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3년 6개월간의 이용량을 포함하고 있다. 한, 

A도서 에서 2023년 5월에 실시한 이용자 설

문조사 결과를 분석하 다. 추가로 스마트도서

의 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와 스마트도서

 운 에 한 질의에 답변을 제공받았다. 데

이터의 분석은 엑셀 로그램에서 처리하고 시

각화하 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은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각 스마트도서 의 설치 이후 연도별 

비치도서 수, 출도서 수, 상호 차서비스 

황을 분석하고, 주제별  이용자별 이용 황을 

분석하 다. 2단계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를 분석하여 이용자 만족도와 불만 사항을 악

하 다. 3단계는 스마트도서 을 리하는 담당 

사서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설치와 운 리에 

한 주요 사항을 살펴보았다. 

4. 분석 차  결과

4.1 연도별 비치도서, 출  상호 차 분석 

A도서 의 스마트도서 의 이용 황을 분석

하기 해 비치도서 수, 출 수  상호 차 수

를 살펴보았다. <표 2>는 스마트도서  4곳에 

비치된 도서 수와 출 수를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다. 비치도서 수는 매월 기기에 재하는 도

서의 수량으로 월별로 조 씩 변동하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12월 31일을 기 으로 수치를 표시

하 다. 연도별 운 된 기기의 비치도서 소계를 

아랫 의 소계 행에서 표기하 고 연도별  

소계는 계산하지 않았으므로 공란 처리하 다. 

출 수는 기기 내에 비치된 도서의 연간  

출 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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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치도서 수(권) 출 수(권)

2020 2021 2022 2023 소계 2020 2021 2022 2023 소계

SL1 267  328  390  503 - 1,162 1,922 2,019  2,938  8,041

SL2 -  368  827 1,168 - - 2,578 4,963  7,051 14,592

SL3 -  314  864 1,141 - -  241 2,474  2,630  5,345

SL4 - -  523  768 - - -  503   846  1,349

소계 267 1,010 2,604 3,580 7,461 1,162 4,741 9,959 13,465 29,327

<표 2> 비치도서와 출 황 

비치도서 수를 살펴보면, SL1은 2020년에 267

권이었고 2023년에는 503권으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 다. SL2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

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SL3는 동 기간에 3.6배 

증가하 다. SL4는 짧은 기간 동안 약 47% 증

가하 다. 

출 수는 설치 이후 모든 기기에서 해마다 

2-3배로 폭 증가해 왔다. 비치도서 수 비 

출을 비교해 보면, SL1은 2023년 기  비치도

서는 503권에 비해 출 수가 2,938권으로 비치

도서의 6배나 출되었다. SL2도 2023년 기  

1,168권으로 출 수는 7,051권으로 약 6배의 

출이 있었다. 비치도서 수에 비해 월등히 높

은 출 수를 보여 2023년도 스마트도서  4곳

의 출 수 합계는 29,327권에 달했다.

스마트도서 의 비치도서 수와 출 수를 시

각화하여 SL별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SL1과 SL2의 출 수는 SL3와 SL4보다 월

등하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OVID-19

로 인한 팬데믹 기간에 설치된 이 스마트도서

은 공공도서 의 비 면 서비스를 담당했

으며 포스트 코로나 이후 면 서비스가 가능

해진 기간에도 이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하 다. 

특히 SL1과 SL2는 인근에 공공도서 이 없는 

지역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인근 공공도서 이 

있는 지역에 설치된 SL3과 SL4에 비해 이용량

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연수

구의 스마트도서 은 공공도서 이 없는 지역

의 이용자 서비스 공백을 보충하려는 설치의 

목 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

수구청에 설치된 SL3의 경우 SL2와 비슷한 수

<그림 2> 비치도서와 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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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치도서를 제공하고 있으나 출 수는 

1/10-1/3 정도로 작았다. SL4는 운 기간이 1

년 6개월로 짧은데 비치도서의 증가량도 고 

출 수는 다른 기기에 비해 1/10-1/4 정도로 

조하 다.

스마트도서 의 이용량 증가는 상호 차서

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호 차서비

스는 홈페이지에서 상호 차로 연수구 내 타 공

공도서 의 도서를 신청하고 스마트도서  기

기에서 수령하는 방식이다.  상호 차 신청으

로 받은 도서의 반납은 스마트도서  기기에 반

납하거나 다른 공공도서 에 반납할 수 있다. 

<표 3>은 상호 차서비스를 통해 출 신청한 

도서 수와 반납한 도서 수를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도서 의 상호 차서비스 이용 황

을 스마트도서 별로 연도별로 시각화하면 <그

림 3>과 같다. 

상호 차 출신청 수를 살펴보면 모든 스마

트도서 에서 출신청 수가 2021-2023 기간 

동안 2-3배 증가했으며, SL3는 8배나 폭 증

가했다. 스마트도서 별로 살펴보면 인근에 공

공도서 이 없는 SL1은 2023년에는 7천6백 권 

이상의 상호 차 출신청 수가 발생했고, SL2

는 8천6백 권 이상으로 SL3와 SL4에 비해 

출신청 수가 2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상호 차 반납 황도 스마트도서  모두

에서 꾸 히 많이 증가해 왔으며, SL3는 2021

년에서 2023년까지 10배 증가하 다. 모든 스

마트도서 에서 출요청 수는 반납 수보다 상

회하고 있다. 그러나 SL4는 상호 차서비스 이

용량에서도 매우 작은 신청 수와 반납 수를 보

다. 

구분
출신청 수(권) 반납 수(권)

2020 2021 2022 2023 소계 2020 2021 2022 2023 소계

SL1 2,526  6,519  6,800  7,670 23,515 1,396 4,619  5,251  5,585 16,851 

SL2 -  4,680  7,953  8,637 21,270 - 3,292  6,045  6,130 15,467 

SL3 -   594  4,984  4,794 10,372 -  313  3,709  3,523  7,545 

SL4 - -   271   693   964 - -   196   440   636 

소계 2,526 11,793 20,008 21,794 56,121 1,396 8,224 15,201 15,678 40,499 

<표 3> 상호 차서비스 이용 황

<그림 3> 상호 차서비스 이용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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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제별 분석

스마트도서  기기에서 2020-2023년 동안 

출된 도서들을 KDC 주제별로 분석하여 기기별

로 <표 4>에 나타내었다. 이 분석은 <표 2>의 최

우측 열인 기기별 출 수의 소계 데이터를 활용

하여 주제별로 산출하 다. KDC 주제는 000 총

류, 100 철학부터 900 역사까지 10개 주제로 구

분하여 산출하 다. 

<그림 4>는 스마트도서 의 주제별 출 황

을 시각화하여 제시하 다. 

<표 4>를 살펴보면 스마트도서 에서 출

된 도서  주제별로 문학류 도서가 54.3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다음이 사회과

학 도서로 15.19%이고 철학(8.16%)과 기술과

학(7.66%)이 뒤를 이었다. 문학류와 사회과학

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가장 이용

도가 낮은 주제 분야는 종교(0.71%)이고, 그 다

음이 술(1.63%), 언어(2.27%), 총류(2.75%)

의 순으로 이용도가 낮은 주제분야이다. 스마트

도서 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주제

분야는 문학류가 반 이상을 차지하며 두 번째

인 사회과학에 비해 3.6배가 넘는 이용량을 보

임으로 문학류에 한 선호 상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일반 공공도서 과 비슷한 추세를 보

이고 곽승진, 손청기, 장근 (2018)의 연구 결

과와도 같다.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자연

과학 

기술

과학
술 언어 문학 역사 합계

SL1 229 739  21 1,353  255  697 196 380  3,850 321  8,041 

SL2 425 1,270 114 2,231  615 1,064 185 208  8,065 415 14,592 

SL3 133  245  69  657  275  377  60  70  3,299 160  5,345 

SL4  19  139   4  215   55  109  36   7   717  48  1,349 

소계

(비 %)

806

(2.75) 

2,393 

(8.16)

208

(0.71) 

4,456

(15.19)

1,200

(4.09)

2,247

(7.66)

477

(1.63)

665

(2.27)

15,931

(54.32)

944

(3.22)

29,327

(100)

<표 4> 주제별 출 황

<그림 4> 주제별 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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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용자별 분석 

스마트도서 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출 

황을 살펴보았다. A도서 에서 이용자들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회원증을 만들 때 연령을 기

입하게 된다. 스마트도서 을 이용한 경험이 있

는 이용자들이 등록 시 설정한 도서  회원증 

정보의 연령을 기반으로 이용자 그룹을 연령별

로 유아(0-7세), 아동(8-13세), 청소년(14-19

세), 성인(20세 이상)으로 구분하 다. 이를 기

반으로 이용자 그룹을 동일하게 나 어서 연령

별 이용자 수를 산출하 다. 먼  연수구와 스

마트도서 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이용자별 

인구 황(연수구청, 2023c)을 살펴보면 <표 5>

와 같다. 

성인의 비 은 네 개 동의 개별 지역에서 모

두 73%를 넘어서며, 연수구 체에서는 80%에 

이른다. 송도 4동과 5동 지역은 각 인구수가 동

춘 3동과 선학동보다 2배 이상으로 많으며 유아

와 아동의 비 이 약 10%로 연수구 체의 유

아와 아동 비 보다 높다. 이는 신도시 지역에 

자녀 동반 은 가정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하여 구도심 지역인 동춘 3동은 유아, 아

동, 청소년의 비 이 연수구 체의 평균 비

보다 모두 상당히 낮으며, 선학동은 유아의 비

이 낮고 성인의 비 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용자 그룹별 스마트도서 의 이용량을 <표 

2>의 우측 열, 기기별 연도별 출수를 활용하

여 이용자별로 산출하 다. 스마트도서 별로 

이용자 그룹별 이용 황을 지면 계상 2020

년과 2022년은 락하고 <표 6>에 제시하 다. 

이용자별 소계는 각 스마트도서 이 설치된 이

후 이용자별 출 수의 소계이며, 이용자 합계는 

스마트도서 별 모든 이용자 그룹의 출 수 

 합계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체 출 수 29,327

권  유아가 출한 책은 총 502권(1.71%), 

아동이 출한 책은 2,861권(9.76%), 청소년이 

출한 책은 1,064권(3.63%), 성인이 출한 

책은 24,900권(84.90%)이다. 따라서 스마트도

서  체에서 성인 이용자의 이용이 거의 85%

를 차지하며, 아동의 이용률이 10%에 육박하

고 있고 청소년과 유아의 순으로 이용하고 있

다. 스마트도서  4곳 에서 동춘 3동의 SL3

이용자그룹 연수구 체 송도4동(SL1) 송도5동(SL2) 동춘3동(SL3) 선학동(SL4)

유아

(비 )

24,501

(6.24%) 

3,360

(10.18%) 

5,197

(11.25%) 

698

(3.91%) 

711

(3.97%) 

아동

(비 )

 28,014

(7.14%) 

 3,346

(10.14%) 

4,082

(8.84%) 

 628

(3.52%) 

1,441

(8.04%) 

청소년

(비 )

25,927

(6.61%) 

 2,209 

(6.69%)

2,445

(5.29%) 

684

(3.83%) 

1,615

(9.01%) 

성인

(비 )

313,974

(80.01%) 

24,098

(73%) 

 34,460

(74.61%) 

15,855

(88.75%) 

14,153

(78.98%) 

소계

(비 )

392,416

(100%) 

33,013

(100%) 

46,184

(100%)

17,865

(100%) 

17,920

(100%) 

<표 5> 연수구와 스마트도서  설치 지역 인구 황(연수구청, 202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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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아(책 수) 아동(책 수) 청소년(책 수) 성인(책 수)
이용자 합계

(비 )2021 2023 소계 2021 2023 소계 2021 2023 소계 2021 2023 소계

SL1 58 50 168 65 220 551 75 198 405 1,724 2,470 6,917
8,041

(27.42)

SL2 26 96 231 143 956 1,558 87 155 387 2,322 5,844 12,416
14,592

(49.76)

SL3 0 28 100 9 317 692 4 132 247 228 2,153 4,306
5,345

(18.23)

SL4 - 0 3 - 38 60 - 16 25 - 792 1,261
1,349

(4.60)

소계

(비 %)
84 174

502

(1.71)
217 1,531

2,861

(9.76)
166 501

1,064

(3.63)
4,274 11,259

24,900

(84.90)

29,327

(100)

<표 6> 이용자 그룹별 출 수 이용 황

는 <표 5>의 이용자별 인구 분포에서 조한 

3%  유아, 아동, 청소년의 비 에 비하면 아동 

이용률이 상 으로 나은 편이다. 선학역에 설

치된 SL4는 유아, 아동, 청소년의 이용 비 이 

이들 이용자그룹의 인구 비 보다도 더 낮은 편

이며 성인 이용자의 비 이 1,261명(95%)으로 

다른 기기에 비해 가장 높다. 이는 지하철역을 

오가며 이용하는 도서 출은 성인 이용자가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스마트도서

에서 유아 이용자는 이용량과 비 이 아주 

작은데, 이는 유아가 부모와 함께 스마트도서

을 이용해야 하며, 유아의 출은 1인당 출 

권수 제한으로 추가 출을 실행하기 해 유

아의 회원권으로 추가 출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용자 그룹별 출 

수 합계의 구성을 원그래 로 그리면 <그림 5>

의 좌측 그래 이다. 동 기간의 이용자별 연도

별 출 수 추이를 선형그래 로 나타내면 <그

림 5>의 우측 그래 이다. 

좌측 그래 에서 2020년-2023년 기간 성인 

이용자들의 출 수 합계와 비 은 유아, 아동, 

청소년의 출 수를 합한 수치보다 5배 이상 많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측 연도별 출추

<그림 5> 이용자별 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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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래 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난다. 성인 이

용자그룹이 다른 이용자 그룹 간의 출 수 차

이는 월등하게 높으며 이용량 차이가 무 크

기 때문에 로그값을 추가하여 그래 에 나타내

었다. 출량은 성인 다음으로 아동, 청소년, 유

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이용자 그룹에

서 출 수가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음은 정

으로 평가된다. 

4.4 이용자 만족도 조사

A도서 은 스마트도서 을 처음 설치  운

한 지 2년이 되는 2023년 5월에 리 운  평

가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 으로 이용자 만족

도 조사를 실시하 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한 달 동안 오 라인 설문지와 도서  홈페이지

의 온라인 양식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을 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온라인과 오 라인 

조사를 합하여 270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그 

결과를 <표 7>에 요약하여 제시하 다. 

응답자들의 연령 를 살펴보면 40 가 129

명(47.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  

74명(27.4%), 50  40명(14.8%), 20  17명

(6.3%)이었다. 10 와 60  이상을 합하여 10

명(3.8%)이었다. 스마트도서 의 이용 여부에 

하여 응답자 192명(71.1%)이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 다. 이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 

에서 스마트도서 을 알게 된 경로는 부분 도

서  홈페이지에서 알게 되었다(78명, 40.6%). 

다음으로는 기타(65명, 33.9%), 스마트도서  홍

보물(35명, 18.2%), 도서  게시 (14명, 7.3%) 

등이 있었다.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스마트

도서 은 송도 5동(SL2)이 70명(36.5%)으로 가

장 많았으며, 연수구청(SL3)이 67명(34.9%), 

송도 4동(SL1)이 46명(23.9%)의 순이었다. 선

학역(SL4)은 9명(4.7%)으로 설문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보 다. 스마트도서 을 이용하는 

빈도를 묻는 문항에는 월 2회가 54명(28.1%), 

월 1회 이하가 50명(26%)으로, 반 이상이 

월 1-2회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1-2

회 이용하는 응답자는 59명(30.8%)으로 이용

자들의 이용 빈도는 체로 높은 편이었다. 

스마트도서 의 이용 만족도에 하여 만족

(70명, 36.5%)과 매우 만족(52명, 27.1%)을 

합한 응답자 122명(63.6%)이 정 인 답변을 

하 으며, 보통은 45명(23.4%)이었다. 불만족

(22명, 11.5%)과 매우 불만족(3명, 1.5%)을 합

한 부정 인 응답은 25명(13%)이었다. 스마트

도서 의 이용자들은 반 으로 이용에 만족

하는 것으로 단된다. 스마트도서  이용에 만

족스러운 이유로는 이용 시간이 무제한이고(65

명, 33%), 거리가 가깝고(63명, 32%), 출․

반납이 편리하다는 (60명, 32%)을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여 스마트도서 이 설치 목 에 

부합되게 이용이 편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6명(3%)만이 신간도서가 많다고 답하

다. 이는 스마트도서 의 비치도서 선정에 반

하고 스마트도서 을 추가 설치할 때 참고해

야 할 것이다. 스마트도서 을 이용할 때 불만

족스러운 으로는 상호 차 신청 시 빠른 마감

이 77명(38.7%)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서 출 

권수가 고(54명, 27.1%), 읽고 싶은 책이 없

고(27명, 13.6%), 도서 교체 주기가 길다는 

(17명, 8.5%)의 순으로 응답하 다. 이는 스마

트도서 에 제공된 비치 도서의 수가 고 교

체 주기가 느린 것이 불만족스러운 주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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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응답자 기본정보 합계 270(100%)

10 5(1.9%) 20 17(6.3%) 30  74(27.4%)

40  129(47.7%) 50 40(14.8%) 60  이상 5(1.9%)

Q2
스마트도서  이용 여부 합계 270(100%)

이용함 192(71.1%) 이용안함 78(28.9%)

Q3 

스마트도서 을 알게 된 경로 합계 192(100%)

도서  홈페이지 78(40.6%) 도서  게시  14(7.3%)

스마트도서  홍보물 35(18.2%) 기타 65(33.9%)

Q4 

주로 이용하는 스마트도서 합계 192(100%)

송도4동 46(23.9%) 송도5동 70(36.5%)

연수구청 67(34.9%) 선학역 9(4.7%)

Q5

스마트도서  이용 빈도 합계 192(100%)

주2회 이상 18(9.4%) 주1회 41(21.4%) 월3회 29(15.1%)

월2회 54(28.1%) 월1회 이하 50(26.0%)

Q6

스마트도서  이용 만족도 합계 192(100%)

매우 불만족 3(1.5%) 불만족 22(11.5%) 보통 45(23.4%)

만족 70(36.5%) 매우 만족 52(27.1%)

Q7 

스마트도서  이용 시 만족스러운 (복수응답) 합계 197(100%)

거리가 가깝다 63(32.0%)  신간도서가 많다 6(3.0%)

출․반납이 편리 60(30.5%) 이용시간 무제한 65(33.0%) 기타(없음) 3(1.5%)

Q8

스마트도서  이용 시 불만족스러운 (복수응답) 합계 199(100%)

도서 교체주기가 길다 17(8.5%) 도서 출 권수가 다 54(27.1%)

상호 차 신청 시 빠른 마감 77(38.7%) 읽고 싶은 책이 없다 27(13.6%)

기타(없음) 24(12.1%)

Q9 
향후 스마트도서  이용 의사 합계 192(100%)

없다 5(2.6%) 있다 187(97.4%)

Q10

기타 불편사항  개선사항 합계 43(100%)

상호 차 이용권수 증  희망 15(34.9%) 신간도서 확충 6(14.0%)

스마트도서  증설 6(14.0%) 도서 교체주기 단축 5(11.6%)

스마트도서  오류 해결 3(7.0%) 기본 출권수 증 3(7.0%)

기타 5(11.5%)

<표 7> 이용자 만족도 설문 결과

로 단된다. 향후 스마트도서 의 이용 의사

에 하여 응답자 부분인 187명(97.4%)이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스마트도

서 을 이용한 이용자들은 향후에도 지속 으

로 이용할 것으로 단된다. 불편 사항  개선 

사항으로는 이용자들이 상호 차 이용 권수 증

를 희망하는 것이 15명(34.9%)로 가장 많았

으며, 신간도서 확충, 스마트도서  증설, 도서 

교체 주기 단축, 스마트도서  오류 해결, 기본 

출 권수 증  등이 답변되었다. 그 외 의견으

로는 상호 차 운 일수 확 , 책 소독기 설치, 

연체자 패 티 추가 용, 종이 수증 카톡 알

림으로 체, 에어컨  히터 가동 단(자원낭

비) 등이 포함되었다. 설문지 응답 결과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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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이용자들은 스마트도서 의 이용 편리성

과 근거리로 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스마트도서 의 지속 인 운   설치 확 를 

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 스마트도서  운 리의 주요 사항

데이터 분석결과와 함께 스마트도서 의 설

치  운 리에 한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

다. A도서 에서 스마트도서  리는 설치 시

부터 재까지 사서 한 명이 맡고 있으며 담당 

사서는 사서 경력은 10년 차 정규직이며  직

에서 5년 근무하 다. 담당 사서에게 운

리에 한 질의를 하 고 응답을 제공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도서 의 치 선정과 평

가, 비치도서의 선정, 그리고 스마트도서 의 

역할에 한 을 살펴보겠다. 

먼 , 스마트도서 을 설치한 동기는 송도지

역의 공공도서  건축이 지연되면서 서비스 공

백을 메우기 해 스마트도서 을 설치했으며, 

이를 한 스마트도서 의 구입과 설치는 자체 

산으로 충당하 다고 한다. 스마트도서 을 

최  설치할 때 치 선정은 이용자들이 쉽게 

근할 수 있고 도서  담당 사서의 리 편의

성을 고려하여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지하철

역 등이 선택되었다. 재의 설치 치에 하

여 평가하면, 송도 4동(SL1)과 송도 5동(SL2)

의 경우 도서  구축이 부족한 지역이므로 우

선 선정되었으며 재 이용률과 이용자의 만족

도가 높으므로 치 선정이 효율 으로 이루어

졌다고 단하 다. 그러나 연수구청(SL3)과 

선학역(SL4)의 경우 이미 도서  인 라가 확

충된 지역이며 이용률도 상 으로 SL1과 SL2

에 비교하여 낮기 때문에 치 선정이 효율

이지 않다고 단하 다. 이에 SL3와 SL4는 

재 이용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고려 이라고 

하 다.

이용자에게 가장 심이 있는 것은 스마트도

서  기기 내에 비치할 도서의 선정기 이다. 

한 기기에 비치할 수 있는 도서 수는 500권에서 

1,000권 내외로 한정 이므로 비치도서 선정이 

요하 다. 선정기 으로는 이용률이 높은 도

서를 우선 선정하고 주 이용층을 고려하 다. 

송도 4동(SL1)은 베스트셀러  어린이, 외국

어자료 으로 구입하 고, 송도 5동(SL2)

과 연수구청(SL3)은 베스트셀러  어린이, 

학부모 상 자료를 으로 구입하 고, 선

학역(SL4)은 베스트셀러  성인자료를 

으로 구입하 다. 도서의 인기도와 신간 심

으로 선택되었으며, 타 공공도서 의 출 

황과 도서 트 드를 고려하여 최종 선택하 다

고 한다. 이용자들의 도서 요청은 재까지 직

 반 되지 않았다고 하 다. 비치도서들의 

교체 주기는 도서의 출 이용률을 고려하여 

수시로 이루어졌으며 분기별로 연 4회 도서를 

새로 구입하여 비치한다고 하 다. 

이용자들에게 스마트도서 의 사용법을 설

명하기 해 스마트도서  내 배 와 이용 안

내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A도서  홈페이지에

도 안내가 게재되어 있다고 한다. 스마트도서

의 홍보는 인천  연수구 지역신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서 의 홈페이지와 홍보

물을 제작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담당 사서에게 스마트도서  운 리의 어

려운 은 이용자들의 민원이라고 하 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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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오작동이나 오류에 한 민원이 가장 많

으며 기기 오류의 경우 기기 업체의 지원을 받

고 있으며 오류의 종류에 따라 해결에는 차이

가 있다고 하 다. 담당 사서로서의 고충은 기

기 오류의 민원이 발생하 을 때 문의를 받고 

장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업무

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도 이용자들의 민

원에 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 다. 

그 외에도 스마트도서  확  설치나 일반 공

공도서  구축, 상호 차 확  요청 등의 민원 

요청이 있었다고 하 다. 이 은 이용자 설문

지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다. 

담당 사서의 입장에서 스마트도서 의 역할

에 하여, 재 공공도서 이 부족한 지역에

서 스마트도서 은 이용자들에게 도서 이용 환

경을 제공함으로써 도서  활성화에 많은 기여

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 다. 그러나 스마트도

서 이 해당 지역에서 지속 으로 자리잡기보

다는 실물 공공도서 이 조속히 조성되어 스마

트도서 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를 바란다

고 하 다. 스마트도서 은 이용자들에게 편리

함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포인트로써의 역

할이 요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출퇴

근 시간에 이용자가 많은 지역에서 역할을 하

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피력하 다. 

5. 결론  활성화 방안
 

공공도서 의 스마트도서  설치는 계속해

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 운  

인 스마트도서 은 이용자의 증가와 만족도 향

상을 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상황

이다. 이를 해 본 연구는 인천 역시 연수구

의 공공도서  내 스마트도서  4곳에 한 사

례연구를 수행하 다. 2020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출이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량  

분석을 통해 각 스마트도서 의 활용성을 악

하 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담당 사서와

의 질의응답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한 방안

을 모색하 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공공도

서  내 스마트도서 만을 상으로 한 사례연

구이며, 스마트도서  설치 기간, 가용한 데이

터의 변수와 이용자 조사가 제한 이므로 연구

의 한계 이 있다. 향후 데이터가 축 되고 이

용자 조사 수를 늘려서, 지역별 인구수, 베스트

셀러 자료 수, 유동인구 수 등의 변수를 추가하

여 스마트도서 별  변수별 이용률 차이를 

비교하여 심층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련 

정책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 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모든 스마트도서 에

서 비치도서 수와 출 수가 지속 으로 증가

하 다. 특히 공공도서 이 없는 지역에 설치

된 SL1과 SL2에서 높은 이용량을 보 다. 주

제별로 문학류와 사회과학이 70%를 차지했고 

성인 이용자가 다수를 차지하 고 아동 이용

자는 작았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스마트도서

을 이용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재이

용 의사가 높았다. 이용자들은 이용시간 무제한

과 편리한 출․반납, 근거리인 을 만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상호 차 신청 시 빠

른 마감, 출 권수 제한, 비치도서의 부족 등을 

불편 사항으로 언 하 다. 

스마트도서  4곳의 평가를 종합하면, SL1

과 SL2는 이용률과 이용자의 만족도에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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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공공도서 이 없는 지역

의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SL3와 SL4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되었으나 인구수는 

반이며 이용률이 조하 다. 이는 경기도 

내 지하철역에 설치된 스마트도서 의 치를 

시민 부분이 알지 못하며 이용률이 조하

다는 보고(오민주, 2023)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러한 원인은 홍보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보

인다. 

스마트도서 의 이용률 향상과 서비스 제고

를 한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

트도서 은 이용자 심의 편의성을 강화해야 

한다. 스마트도서 의 사용법을 쉽게 시와 

함께 설명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기에서

는 안내지를 배부해야 할 것이다. 한, 사용법

을 상으로 제작하여 서 문구립도서 (스마

트도서  이용안내, 2022)과 같이 홈페이지와 

기기에 업로드하는 것도 이용자들을 하여 도

움이 될 것이다. 

둘째, 비치도서 선정에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

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가 홈페이지나 스마트

도서 에서 도서를 신청할 수 있는 코 를 설치

하고 비치도서 선정에 반 하면 이용자들의 만

족도는 향상될 것이다. 한, 도서 교체 주기를 

짧게 단축하고 선정된 비치도서 정보를 SNS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림으로 이용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독려할 수 있다. 

셋째, 스마트도서 의 신규 이용자 유치를 

해 이용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온라인 활동과 함께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간 에 사서나 자원 사자가 스마트도서

의 이용법을 안내하고 정기 으로 홍보 활동을 

시행하여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

다. 도서 의 로그램 참여 시 스마트도서

을 체험하는 기회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스마트도서  이용자들의 불만족한 부

분을 해소해야 한다. 스마트도서 의 출 권

수와 상호 차 서비스의 이용 권수를 확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기기 사용 시의 불편 

사항을 설치업체와 의하여 해결하고 기기 오

류에 한 민원을 외주업체에서 담하는 방안

도 고려할 수 있다. 기기 사용법이나 빈번한 기

기 오류에 한 Q&A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와 

기기에서 제공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스마트도서 의 지속 인 모니터링

과 평가를 통해 효율 인 운 리를 해야 한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정기 으로 실시하여 운

 상황을 검하고 불편 사항을 악하여 개선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 매년 실시하는 국가

도서 통계조사에서 스마트도서 에 한 항목

을 추가하여 운  실태를 국 으로 악하는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서 의 신규 설치를 고

려할 때 설치뿐 아니라 지속 인 운 과 이용 

확 를 한 산과 홍보, 장기  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 계획단계부터 

산을 고려하여 지속 인 이용 활성화 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도서

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며 도서  서비스

를 효과 으로 수행하는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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