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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새로운 정보환경에 직면한 사서는 지식과 기술에 극 인 처가 필요하지만, 탁 공공도서  사서는 업무 공백의 

우려나 제도  장치의 미흡으로 외부 교육 참여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지속 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습공동체 활동 황을 검하고 그 효과를 악하 다. 

강남구립도서  소속 사서  학습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서를 상으로 2023년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101부를 배포하여 81부를 회수하고 분석 데이터로 활용하 다. 연구 결과, 사서들은 

학습공동체 활동에 만족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한 이해와 공감이 높은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기 

한 방안으로 구성원의 업을 진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학습공동체 활동에 한 비 과 가치를 공유하며, 제도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 다.

ABSTRACT

Librarians facing the new information environment need to actively cope with knowledge and skills, but 

librarians in outsourced public libraries are burdened with participation in external education due to concerns 

about work gaps or inadequate institutional support, making it difficult to continue their educ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librarians can grow together, the current status 

of the activities of the learning community was checked and the effects were identifie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rom May 20 to 22, 2023, targeting librarians who had participated in learning community 

activities among librarians belonging to the Gangnam-gu Library, and 101 copies were distributed to collect 

81 copies and use them as analysis data.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librarians are 

satisfied with the activities of the learning community and have a high level of understanding and empathy 

for their necessity. Therefore, as a way to revitalize the learning community, we propose to form a culture 

that promotes collaboration among members, share visions and values for learning community activities, 

and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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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목

지식의 유효기간이 짧아진 사회로의 진

입은, 사서에게 환경변화에 한 응을 강조

하고 있다. 새로운 정보환경의 불확실성에 직

면한 사서는 상호 교류를 통한 지식과 자원의 

공유가 필요하며,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한 

지식의 최신성이 요구되었다. 장의 사서들은 

“ 재 수행하는 업무 능력을 향상하기 해서” 

계속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김태

희, 리상용, 2014), 4차 산업 명 기술을 기반으

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재교육과 계

속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박희진, 

김진묵, 차성종, 2021).

그러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사서의 소속

에 따라 교육의 기회와 제도에 차이가 있었다. 

사서교사의 경우 재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

하고 있는 교사 학습공동체 정책을 통해 학교 내 

모든 교사의 연구 모임이 권장되고 있고, 사서직 

공무원 한 상시학습체제를 통해 일정 시간 교

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 학습  연구 

활동, 개인 학습 등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교

육에 참여할 수 있다. 반면, 탁 기  소속 공공

도서  사서의 경우, 제도  장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계속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동기부여가 약화되기 쉽다. 한, 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의 우려로 지속 이고 

체계 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탁 공공도서 은 해마다 꾸 히 늘어나고 있

으며 이에 소속된 사서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속 으로 교육에 참여할 방안

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근 뜻이 맞는 사서들이 모여 소규모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사서가 늘

어나고 있다. 학습공동체란 공통의 심사를 가

진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더 나은 방법으로 

학습하고 발 하는 집단을 말하며(Wenger & 

Snyder, 2000), 사서 간 교류를 통한 정보소통과 

업무 역량 강화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 일부 도서

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학습공

동체에 한 명칭은 사서 연구회, 연구동아리, 학

습동아리, CoP(Communities of Practice) 등으

로 다양하지만 그 의미는 모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김지웅, 임 형, 2013).

학습공동체 활동과 같은 무형식 학습은 문제 

해결력을 높여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이진숙, 2015), 구성원의 정

이고 극 인 상호작용을 끌어내 조직의 성과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많은 선행연구가 있

다(배정 , 이솔비, 2023). 그러나 사서의 자발  

욕구와 의식이 앞선다고 하더라도,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제되지 않는다

면 지속 으로 활동이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 조사를 통해 탁 공공도

서 에서 운 하는 학습공동체 황을 알아보

고, 이에 참여하고 있는 사서의 인식을 확인하

다. 이를 통해 학습공동체 활동을 검하고 사서

의 요구를 악할 수 있었으며, 탁 공공도서  

사서를 한 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

다.

1.2 선행연구

사서의 학습공동체에 한 연구는 도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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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분 없이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

에, 사서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언 한 연구, 교

사의 학습공동체에 한 연구, 문직 학습공

동체에 한 연구를 함께 살펴보았다.

먼  사서의 학습공동체에 한 연구로 조미

아(2015)는 경기도 ‘사서연구회’ 사례를 공유

하며 사서의 공감과 정  인식이 극 인 참

여로 나타난다고 밝혔으며, 장 심의 커뮤니

티를 강화하여 문성을 신장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 다. Henrich와 Attebury(2010)는 

신입 사서를 상으로 진행하는 멘토링 로그

램에 한 새로운 근법으로 학습공동체를 실

시하 으며, 기존 사서와 신입 사서가 함께 지

식을 공유하고 개발하는 것이 부서 간 계를 

강화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Mallon(2020)은 

사서의 학습공동체가 개인의 학습과 개발을 

진할 뿐만 아니라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된다고 밝혔다.

사서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언 한 연구로 장

덕 (2015)은 학도서  장서개발 담당 사서

에게 요구되는 문성의 요건을 도출하는 과정

에서, 사서들이 교류의 기회가 많아지길 원하

고 있고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공부하는 것을 

요하게 생각한다고 언 하 다. 윤다솔(2021)은 

문직 집단 내에서의 다양한 논의와 평가는 

요한 요소가 되므로, 학교도서  사서의 

문직 정체성 제고 방안으로 커뮤니티를 조직하

고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 다.

교사의 학습공동체에 한 연구로 박선

(2013)은 등교사의 독서교육 학습공동체 활

동에 따라 직무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한 기 의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하 다. 성구진, 김

지은(2022)은 유치원 교사의 학습공동체가 교

사의 새로운 배움 문화로 형성되고 있으며, 

장의 실천  지식 공유는 교육의 질  성장에 

토 가 된다고 밝혔다.

문직 학습공동체에 한 연구로 김민규, 이

찬(2018)은 직업상담사가 내담자와의 직업상

담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경험이 요하다고 말하며, 집단지성

의 창출이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한 처를 가능

하게 한다고 밝혔다. McLoughlin et al.(2018)

은 외곽 지역에서 근무 인 의료인의 온라인 

학습공동체 활동에 주목하며, 이는 사회   

직업  고립을 이고 업을 가능하게 하는 인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한 동료와의 상호작용과 자기 주도  학습활

동이 유연하고 업 인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개인과 조직이 

사회 ․문화  변화에 빠른 응이 가능하다

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서의 커뮤니티 

형성에 한 요구나 개선 구에도 불구하고 이

와 련한 국내 선행연구는 부족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공동체 운  사례를 연구하

여, 이를 토 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2. 이론  배경

2.1 학습공동체의 개념

학습 집단에 한 명칭은 유형이나 조직, 기

에 따라 표 이 다양하다. 학습공동체(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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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학습동아리(Study group), 실

행공동체(CoP), 문  학습공동체(PLC: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연구회 등

이 있으며, 이들 용어는 혼용하기도 하고 약간의 

의미를 달리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표 국어 사 에 따르면 ‘공동체’는 “생활이

나 행동 는 목  따 를 같이하는 집단”을 의

미한다. 오 진(2018)은 학습공동체를 “학습을 

목 으로 하는 공동체” 는 “학습활동이 이루어

지는 공동체”라고 정의하 으며, 구성원의 사회

 결속과 집단의 공동체 의식을 핵심요소로 인

식하 기 때문에 개인의 학습 성취만을 한 집

단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한숭희(2001)는 

학습공동체를 “사회  끈”으로 설명하 으며, 학

습의 행 가 개인 인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속한 계에서 형성되는 집단 이고 공동체

인 것으로 보았다.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와 혼용하

는 표 으로 Community Learning과 Learning 

for Community가 있다. 자는 ‘공동체학습’을 

의미하며, 학습 방법이나 근법을 의미한다. 

후자는 ‘공동체를 한 학습’으로 표 할 수 있

으며, 개인의 학습이 공동체의 발 과 이익을 

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동아리는 

개인의 학습과 토론을 한 집단을 말하며, 공동

체의 변화와 발 에 이바지하게 된다면 학습공동

체로 확장될 수 있다. 문  학습공동체(PLC)

는 주로 학교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교

사학습공동체, 교사연구회 등의 용어가 혼용되

고 있다.

학습공동체와 가장 빈번하게 혼용되는 용어

로는 실행공동체(CoP)가 있다. 이는 기업 학

습의 역에서 주로 사용되며, 학습의 맥락과 

도구가 사회  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것에 있

다. 제록스사 복사기 수리공들이 매뉴얼로 해

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동료와 스토리

텔링으로 함께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구체화한 

개념으로(Orr, 1996), 심 분야(domain), 공동체

(community), 실행(practice)을 기본 구조로 한

다. 즉 실행공동체는 실질 인 문제해결에 기

여하여 조직의 성과와 생산성을 진하는 집단

으로, 학습 자체가 그 집단의 요한 목 이 되

는 ‘학습공동체’와는 분명히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공동체를 Learning 

Community로 표 하고, 정기 인 학습과 지

식 공유로 력을 진하며, 학습이 심이 되

어 공동체로서의 발 에 이바지하는 집단으로 

정의하 다.

2.2 학습공동체의 특성

일반 으로 공동체는 공동의 심사나 문제에 

있어 열정을 공유하며 상호작용으로 함께 문제

를 해결해 나간다는 특성이 있다. Hillery(1955)

는 공동체의 특성으로 지역, 사회  상호작용, 

공동의 유 를 언 하 으며, Wenger(1998)는 

합치된 목 , 상호 인 참여, 공유된 퍼토리의 

세 가지 측면으로 공동체가 구성된다고 보았다. 

디지털 시 의 도래에 따라 지역  특성보다 

구성원의 목 에 의해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좀 더 요한 특성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며, 이

러한 공동체의 특성에 학습의 목 이 더해지면 

학습공동체로서의 의미를 형성할 수 있다. 학습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인지한 공동체의 목표와 

지향 이 있으며, 이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구성

원 스스로 인식 수 을 맞추어나간다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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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려 있다(한숭희, 2001).

따라서 학습공동체가 성립하기 해서는 첫

째, 구성원 간의 공동체 이고 사회 인 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신뢰감과 유 감을 형성하

는 것이 필요하며, 셋째, 학습활동을 통한 사회

사 정신이 수반되어 공동체의 역량을 발휘하

는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오 진, 2018). 이때, 

학습공동체는 고정 이고 인 것이 아니

라 진화와 성장의 과정을 겪으며, 인간의 학습 

욕구와 더불어 공동체  소속감을 충족시켜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김미 , 2013).

공동체의 특성과 학습공동체의 성립 조건, 의

의를 살펴 으로써 그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공동체는 공동의 심사와 목

표가 있다. 구성원들은 특정 주제나 분야의 학

습과 지식습득을 목표로 한다. 둘째, 력 인 

상호작용으로 지속 인 계를 유지한다. 공동

체  정서가 강할수록 신뢰감과 유 감이 높아

지고, 소속된 공동체에 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셋째, 학습공동체의 지속 인 발

과 개선을 추구한다. 특히 구성원 스스로 지

식과 경험을 넓 나가며 학습방법과 활동을 개

선하는 데 심이 있다. 학습공동체는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집단으로, 상호작용의 

수 , 참여 분 기, 학습에 한 욕구가 긴 한 

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3 사서의 학습공동체

사서는 업무 장에서 선임자를 통해 일을 배

우거나 스스로 업무를 익 나간다. 학교에서 배

운 내용을 토 로 업무를 체득해 나가며 장 

경험을 축 함으로써, 업무에 정통해지고 도서

 경 의 안목을 함양하게 된다(김갑선, 2008). 

따라서 사서들의 력과 조화가 만들어 내는 학

습문화는 사서의 능력을 신장하고 정보서비스

의 질을 향상하는 직 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수원지역 학교도서  사서의 학습공

동체 사례연구를 통해 학습문화의 조성이 사서

의 역량 강화에 정 인 향을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조미아, 2015), Library of Congress 

(2018)도 ‘이용자 심’, ‘디지털 방식 활성화’, 

‘데이터 심’으로 도서  변화의 방향성을 제

시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사서의 

학습문화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가 확립되면 사서는 새로운 변화에 응하고 

성장하여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더 

크게는 도서 의 신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

서 도서 에서는 외부 환경의 변화와 발 을 

지속 으로 감지하고, 이에 한 응으로 사

서의 학습문화를 조성하여 지속 인 학습을 지

원할 필요가 있다.

1983년 국립 앙도서 에 사서직 공무원 직

무 교육과정이 설치된 이래로, 여러 기 에서 

사서를 한 계속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

나 교육 상자의 증가와 더불어 수요의 다양화, 

교육내용의 특성화 등 새로운 요구의 처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장덕 , 2015). 이에 각 도서

의 특성을 반 하고 사서의 요구를 충족하기 

한 계속 교육의 일환으로, 미래 변화에 유연

하게 처할 수 있는 소규모 학습형태인 학습공

동체 활동이 그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서의 학습공동체란 도서

을 기반으로 구성된 사서의 학습모임으로, 지

속 인 문성 향상을 해 서로 력하고, 사

서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서  발 에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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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동체로 정의하 다. 그 특징으로는 첫째, 

정기 인 모임으로 학습에 한 동기를 부여하

며, 둘째, 공동의 심사와 목표를 해 지식 공

유와 력을 도모하여 사서로서의 문성을 강

화하고, 셋째, 도서 의 발 과 개선을 추구하

며, 넷째, 평가  환류 과정을 통해 학습공동체 

운 을 한 기틀을 마련하여 후배 사서 양성

을 한 학습의 기회를 확 한다는 데 있다.

3. 연구방법

3.1 조사 상

국가도서 통계시스템(2023)에 따르면, 2022

년 12월을 기 으로 국 공공도서 은 1,236개

소이며 그 에서 탁 운 되고 있는 공공도서

은 250개소로 20.2%를 차지한다. 이  반 

이상인 162개소가 서울시에 있으며, 서울시 공

공도서 (199개소)  81.4%의 도서 이 탁 

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탁 공공도서 에서 근무하

는 사서의 재교육이나 계속 교육의 안으로 학

습공동체 활동을 제안하고자 하 으며, 이에 다

른 시․도에 비해 공공도서 의 탁 운  비율

이 월등히 높은 서울시를 상으로 하여 탁 

공공도서 에서 운  인 사서의 학습공동체 

황을 조사하 다. 2021년 12월을 기 으로 서

울시 내 25개 자치구 에서 탁 운  인 공

공도서 의 수가 10개소 이상인 자치구는 성북

구(13개소, 정규직 사서 69명)와 강남구(12개

소, 정규직 사서 66명), 송 구(11개소, 정규직 

사서 45명)로 나타났다. 화 인터뷰를 통해 확

인한 결과, 성북구의 탁 공공도서 에서는 

재 사서의 학습공동체를 운 하고 있지 않았다. 

송 구의 탁 공공도서 에서는 2020년부터 

‘동호회’라는 명칭으로 사서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학습뿐만 아니라 여가 생활 

등 다양한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서의 학습에 좀 더 

을 두고자 하 으므로 송 구를 제외하 고, 이

에 따라 2018년부터 ‘사서연구회’라는 이름으로 

학습공동체를 운 하는 강남구 탁 공공도서

인 강남구립도서 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강남구립도서 의 학습공동체는 지역주민을 

상으로 정보․문화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

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리자의 인지에서 

시작되었다. 모든 사서가 의무 으로 학습공동

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외부 

교육 참여가 어려운 사서들을 해 근무 외 시

간을 활용한 소규모 학습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표 1>은 강남구립도서 의 연도별 사서 학습

공동체 운  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8년 기 

학습공동체는 교류를 시작하는 단계로 타 도서  

벤치마킹을 통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극 으

로 권장하 다. 2019년부터는 사서의 문성을 

확보하여 강남구만의 특색을 살리고자 하 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COVID-19)의 

여 로 여러 도서 의 사서가 모이는 것을 지양

하고 단  도서 별 학습을 권장하 다. 2022년

과 2023년에는 직원 수 증가에 따른 소통의 어

려움을 극복하고 동료 간 정서  유 감을 함

양하는 것에 을 두었다. 연도별 참여자 수

는 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신규 도서

 개   사서직 충원 등으로 정원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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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비 활동내용 활동성과 참여자수* (명)

2018
배움과 탐구 활동을 통한 

력  학습과 사서의 성장

벤치마킹을 통한 견문 확장  

정보 공유

∙사서연구회 기반 구축 

∙타  견학을 통한 견문확

∙소모임을 통한 문  연구  정보 공유

50

2019
강남구립도서 의 역사가 

되는 사서

체계성과 문성을 확보하여 강

남구의 특색을 살린 문 인 

도서  운 지표 논의

∙직무와 연 된 연구를 통해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

∙도서  최신 동향 악

∙직업의식, 성장 의욕 고취

60

2020
사회․환경 변화에 응하

는 문  사서 인재 양성

도서 별 특성을 고려한 자유 

연구

∙자  운 의 이해도 향상

∙주제의 다양성에 한 만족도 상승

∙조직 내 상호작용 증

89

2021

지식정보사회의 환경변화

에 응하는 문  사서 

역량 개발

도서  장서 구성의 이해

∙이론과 실습의 배분을 통한 실제 업무 

용

∙사서의 문성, 도서  운  능력 강화

94

2022
잠재  사서 역량 개발  

창의  사유 역량 회복

자기계발  창의력증진을 통한 

공공도서  서비스의 고품질화

∙정서  유 감 증진

∙행복감, 성취감 형성

∙주도  태도 강화

∙ 심 분야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 계기 

마련

94

2023
업무 소양 향상  동료 간 

정서  유 감 증진

업무 역량과 련된 주체  자

기계발 학습

∙정서  유 감 증진

∙새로운 경험을 통한 환기

∙인  네트워크 확

∙ 심 분야 학습  흥미 고취

111

*강남구립도서  사서직 직원은 학습공동체 활동에 모두 의무 으로 참여해야 함(고용형태 무 )

<표 1> 강남구립도서  연도별 사서 학습공동체 운  황

기 때문이다. 강남구립도서 의 사서는 고용

형태와 무 하게 모두 학습공동체 활동에 의무

으로 참여해야 하며, <표 1>에서의 참여자 

수는 곧 그해의 사서직 정원수와 같다고 볼 수 

있다.

3.2 분석방법

강남구립도서  소속 사서 에서 설문 조사 

진행 일을 기 으로 학습공동체 활동 경험이 없

는 신입 사서를 제외하고, 모든 사서를 상으

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 다. 2023년 5월 20일부

터 22일까지 5  Likert 척도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 으며, 101명의 사서 에

서 81명의 응답을 받아 회수율은 80.2%로 확인

되었고 이를 모두 분석 데이터로 사용하 다.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SPSS 

Statistics 27.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부문별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량을 산출하

으며,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살펴보기 해 t-검정(t-test)과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

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문항에 해서는 

사후분석으로 Scheffé 검증을 하 으며,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확인하 다. 이어 각 변수 간의 

계를 확인하기 한 선형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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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연구 문제를 고려하여 <표 2>와 같

이 총 6부문, 53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하 다. 2023년 3월 23일

부터 24일까지 학습공동체에 참여한 경험이 있

는 사서 3명을 상으로 1차 테스트를 진행하고 

수정  보완하 으며, 이후 5월 10일 련 분야 

문가 2명을 상으로 2차 테스트를 진행하고 

의견을 받아 최종 으로 설문지를 완성하 다.

‘활동 척도'에서 ‘자발성과 동료성’은 학습공

동체 활동에 공감하고 참여하며 유 감을 느끼

는 정도를 측정하기 한 요인이며, ‘공동연구’

는 문성 신장에 필요한 연구를 함께 기획하고 

수행하는지 알아보는 요인이다. ‘실천과 성찰’은 

학습결과에 해 공유하고 성찰하는 상호작용

을 측정하며, ‘ 력과 정보의 공유’는 목표 달성

을 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 정도를 알아볼 수 

있고, ‘지원체계’로 상사의 반응이나 공식 인 

지원시스템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배정 , 

이솔비, 2023; 서 인, 2021; 북교육정책연구

소, 2020; 조미아, 2015; 최지선, 2021).

‘만족도  유용성'에서 ‘학습의 직무 유용성’

과 ‘일반  만족도’는 교육의 유용성과 만족에 

한 인식을 측정하기 한 요인이다(이 은, 2011; 

조미아, 2015; 최지선, 2021).

‘학습 성취도'는 학습자 스스로 새로운 지식

을 습득하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인식으로, 주

 평가로 측정되는 방법이다(이 은, 2011).

‘직무 만족 변화'에서 ‘직무 자체 만족도’는 직

무의 내부 인 면에 한 것으로 직무를 좋아하

는 정도나 자신감에 한 측정이며, ‘인간 계 

만족도’는 직원 간의 존 감과 력 등이 원만

한 정도를 의미한다. ‘사회  인식’은 직무에 

한 자부심과 사회  인식에 한 자신의 느낌을 

측정하는 요인이며, ‘자아실  만족도’는  직

무를 통해 자아실 을 하기 한 기회의 만족도

를 의미한다(김서령, 박성재, 2016; 배정 , 이

구성 내용 문항수 계

활동 척도

자발성과 동료성 3

13

공동연구 3

실천과 성찰 2

력과 정보의 공유 3

지원체계 2

만족도  유용성
학습의 직무 유용성 4

10
일반  만족도 6

학습 성취도 학습 성취도 5 5

직무 만족 변화

직무 자체 만족도 3

12
인간 계 만족도 3

사회  인식 3

자아실  만족도 3

희망하는 학습공동체 운  방향 구성원, 횟수, 시간, 방식, 조건 5 5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성별, 연령, 참여 기간, 경력, 근속연수, 학력, 자격증, 직 8 8

<표 2> 설문지의 구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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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비, 2023; 조미아, 2015).

‘희망하는 학습공동체 운  방향’에 한 문

항을 추가하여 사서들의 요구를 악하 고, ‘응

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다양하게 질문하

여 설문 결과 분석에 활용하 다.

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해 측정한 도구

의 신뢰도는, ‘활동 척도’가 0.888, ‘만족도  

유용성’은 0.947, ‘학습 성취도’는 0.940, ‘직무 

만족 변화’는 0.956으로 분석되어 신뢰도가 매

우 높으며 내  일 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연구 결과

4.1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특성은 <표 3>으로 정리하 다. 성

별 분포는 여성이 71명(87.7%)으로 월등히 많

았으며, 연령 는 30 가 37명(45.7%)으로 

체 연령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사

서로 근무한 경력은 1년 이상 5년 미만이 29명

(35.8%)으로 가장 많았고, 학습공동체 활동은 

2018년부터 참여한 사서가 30명(37.0%)으로 

변수 구분 응답자 수(명) 백분율(%)

성별
남성 10 12.3

여성 71 87.7

연령

20 20 24.7

30 37 45.7

40 15 18.5

50 8 9.9

60 1 1.2

사서 경력

1년 미만 6 7.4

1년 이상 5년 미만 29 35.8

5년 이상 10년 미만 27 33.3

10년 이상 15년 미만 12 14.8

15년 이상 20년 미만 5 6.2

20년 이상 2 2.5

학습공동체

참여 기간

2023년부터 참여 13 16.0

2022년부터 참여 13 16.0

2021년부터 참여 2 2.5

2020년부터 참여 5 6.2

2019년부터 참여 18 22.2

2018년부터 참여 30 37.0

직

개  시간 연장 사서 14 17.3

주간 사서 33 40.7

간 리자 26 32.1

장 8 9.9

<표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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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재 직 은 주간 사서 

33명(40.7%), 과장  장 등 간 리자 26

명(32.1%), 개  시간 연장 사서 14명(17.3%), 

장 8명(9.9%)으로 나타났다.

4.2 학습공동체 활동에 한 인식

사서들이 경험한 학습공동체의 ‘활동 척도’

에 해 응답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변수를 

기 으로 각각의 평균을 살펴보면 ‘공동연구

(M=4.42)’가 가장 높았으며, ‘ 력과 정보의 공

유(M=4.39)’, ‘자발성과 동료성(M=4.11)’  

‘실천과 성찰(M=4.11)’, ‘지원체계(M=3.83)’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공동체 활동의 ‘만족도와 유용성’은 <표 

5>로 정리하 다. 학습공동체는 학습 자체가 그 

집단의 요한 목 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

습공동체 활동 후에 ‘새로운 것을 배웠다(M= 

4.31)’는 문항이 가장 높은 평균 수를 기록한 

것은, 이 활동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운 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다. 다만, 사서

들은 학습공동체 활동으로 얻은 만족감과는 별

개로 다른 사서에게 추천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소 소극 으로 보인다(M=3.90)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공동체 활동 후의 ‘학습 성취도’는 <표 

6>으로 정리하 다. 학습 성취도의 체 평균은 

M=3.94로 나타났으며, 개별문항  ‘다양하고 

많은 내용을 알게 되었다(M=4.11)’와 ‘학습공

동체 참여를 통해 배운 정도를 5  만 으로 나

타내면(M=4.04)’은 높은 평균 수를 보 다. 

반 로 ‘지식  이해가 명료해졌다(M=3.83)’, 

‘지식  이해가 깊어졌다(M=3.83)’는 평균 

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성취도는 개인의 성

변수 문항내용

문항기 변수기

평균

(M)

표 편차

(SD)

평균

(M)

표 편차

(SD)

자발성과 

동료성

학습공동체 활동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4.19 0.91

4.11 0.84자유롭고 민주 인 분 기에서 활동 방향을 말한다 4.16 0.75

함께 력할 수 있는 유 계를 갖고 있다 3.98 0.85

공동연구

구성원이 함께 연구(학습) 주제를 선정한다 4.41 0.85

4.42 0.81연구(학습)의 내용이나 일정을 함께 계획한다 4.70 0.51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해 함께 연구(학습)한다 4.14 0.90

실천과

성찰

자기반성, 동료 피드백 등을 통해 활동을 성찰한다 3.96 0.97
4.11 0.88

활동에 하여 서로의 조언을 수용하고 용한다 4.26 0.77

력과

정보의

공유

목표 성취를 해 함께 업한다 4.41 0.70

4.39 0.68다양한 활동에 구성원들이 극 으로 참여한다 4.22 0.71

각자 알고 있는 정보나 자료를 서로 공유한다 4.53 0.59

지원체계
리자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 4.15 0.78

3.83 0.96
활동에 필요한 산을 충분히 지원받고 있다 3.51 1.03

체 평균  표 편차 4.20 0.85 - -

<표 4> 학습공동체 활동 척도

(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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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내용

문항기 변수기

평균

(M)

표 편차

(SD)

평균

(M)

표 편차

(SD)

학습의

직무

유용성

지식 는 업무와 련된 역량이 향상되었다 3.86 0.68

3.94 0.80
새로운 것을 배웠다 4.31 0.68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었다 3.75 0.86

나의 업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3.81 0.85

일반

만족도

기 했던 목표를 달성하 다 3.84 0.90

3.99 0.88

많은 만족감을 얻었다 4.12 0.90

나의 재, 미래의 업무에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3.96 0.78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3.98 0.88

다른 자치구 소속 사서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3.90 1.01

반 으로 만족한다 4.11 0.81

체 평균  표 편차 3.97 0.85 - -

<표 5> 학습공동체 활동의 만족도  유용성

(n=81)

변수 문항내용
평균

(M)

표 편차

(SD)

학습 

성취도

다양하고 많은 내용을 알게 되었다 4.11 0.74

지식  이해가 명료해졌다 3.83 0.82

지식  이해가 깊어졌다 3.83 0.85

이론과 지식이 어떻게 용되는지 알게 되었다 3.88 0.83

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해 배운 정도를 5  만 으로 나타내면 4.04 0.73

체 평균  표 편차 3.94 0.80

<표 6> 학습공동체 활동 후의 학습 성취도

(n=81)

장에 해 학습자가 주 으로 평가하는 문항

으로, 사서들은 스스로 다양하고 많은 내용을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 다. 다

만 이론  지식의 습득보다는 실증  지식의 

습득이 높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학습공동체 활동 후의 ‘직무 만족 변화’를 살

펴보면 <표 7>과 같다. 변수를 기 으로 각각의 

평균을 살펴보면, ‘인간 계 만족도’의 평균(M= 

4.0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무 자체 만족

도’의 평균(M=3.6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

서는 업무 특성상 같은 도서  내에서도 분리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등 물리 으로 떨어져서 근

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

이다. 이에 학습공동체 활동이 사서를 모아주는 

장이 되기도 하며, 친 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서들이 희망하는 학습공동체의 운 방식은 

<표 8>과 같다. ‘강사를 통한 학습공동체 활동 

검(54.3%)’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 으며, 

그다음으로 ‘아이디어 공유  실습(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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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내용

문항기 변수기

평균

(M)

표 편차

(SD)

평균

(M)

표 편차

(SD)

직무 자체 

만족도

지  하고 있는 일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3.65 0.92

3.61 0.99나의 업무환경에 더 만족하게 되었다 3.54 1.00

재 직무에 하여 자신감과 의욕이 더 높아졌다 3.64 0.99

인간 계 

만족도

동료들과의 신뢰감과 존 감이 형성되었다 4.04 0.89

4.01 0.91동료들과 의사소통이 더 원만해졌다 4.05 0.93

도서 의 목표달성을 해 서로 력하게 되었다 3.94 0.93

사회  인식

도서  직무는 문성을 요하며 사회  인식이 높다 3.75 0.87

3.70 0.91존경받는 사서가 될 수 있는 거름이 될 것이다 3.64 0.94

나는 강남구립도서 에 한 지가 더 높아졌다 3.70 0.91

자아실  

만족도

사서라는 직업에 더 만족하게 되었다 3.67 0.91

3.75 0.92재 직무를 통한 성취감이 더 커졌다 3.67 0.91

도서  내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3.93 0.92

체 평균  표 편차 3.77 0.94 - -

<표 7> 학습공동체 활동 후의 직무 만족 변화

(n=81)

문항 내용
빈도

(n)

백분율

(%)

운 방식

강사를 통한 학습공동체 활동 검 44 54.3

지도서, 문서  함께 읽기  7  8.6

아이디어 공유  실습 27 33.3

도서  운  매뉴얼, 규정 수립  2  2.5

기타  1  1.2

<표 8> 희망하는 학습공동체의 운 방식

(n=81)

‘지도서, 문서  함께 읽기(8.6%)’, ‘도서  

운  매뉴얼, 규정 수립(2.5%)’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주제도서 선정  내용공유

를 통한 독서 토론 방식(1.2%)’이 있었다.

학습공동체가 잘 운 되기 한 조건을 무엇

이라고 생각하는지에 한 문항은 복수 응답(2

개 선택)으로 처리하 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사서들은 학습공동체가 잘 운 되기 

해서 ‘구성원의 력과 상호작용(75.3%)’이 가

장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

산 지원(49.4%)’, ‘활동 주제의 자율성과 다양

성 보장(44.4%)’,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심 운 (12.3%)’, ‘ 리자의 신뢰와 지

지(9.9%)’, ‘리더의 역량(6.2%)’, ‘활동의 성과 

평가와 결과 공유(2.5%)’의 순으로 응답하 다.

4.3 학습공동체 활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 ‘활동 척

도’, ‘만족도  유용성’, ‘학습 성취도’, ‘직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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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빈도

(n)

백분율

(%)

학습

공동체

운

조건

리더의 역량  5  6.2

구성원의 력과 상호작용 61 75.3

리자의 신뢰와 지지  8  9.9

산 지원 40 49.4

업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연구 심 운 10 12.3

활동 주제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36 44.4

활동의 성과 평가와 결과 공유  2  2.5

기타  0  0.0

<표 9> 학습공동체가 운 되기 한 조건

(n=81, 복수응답)

족 변화’의 변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기 해 t-검정과 일원 분산분석으로 확인하

다. 그 결과 <표 10>과 같이 학습공동체 활동 

후의 ‘직무 만족 변화’에서, 유의수  p=0.01에

서 사서의 경력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으로 Scheffé 검증 결과 ‘1년 

미만(M=4.53)’이 가장 큰 값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고, ‘10년 이상, 15년 미만(M=4.17)’, ‘1

년 이상, 5년 미만(M=3.91)’, ‘15년 이상, 20년 

미만(M=3.55)’이 간값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M=3.35)’, ‘20

년 이상(M=3.17)’이 가장 작은 값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사서로서의 경력이 1년 미

만인 사서들이 학습공동체 활동에 더 크게 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서 자격증에 따른 ‘직무 만족 변화의’ 차이

는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지한 사서 자

격증의 종류는 유의수  p=0.05를 기 으로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검증 결과 

‘ 사서(M=4.58)’가 가장 큰 값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으며, ‘2  정사서(M=3.72)’, ‘1  정사

서(M=3.55)’는 작은 값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즉, 학습공동체 활동 후의 직무 만족 변

화에 해 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서들이 더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학습공동체에 참여한 기간이나, 사

변수 구분
빈도

(n)

평균

(M)

표 편차

(SD)
F p

직무

만족

변화

1년 미만  6 4.53a 0.46

4.055 0.003**

1년 이상, 5년 미만 29 3.91
ab 0.64

5년 이상, 10년 미만 27 3.35
b 0.98

10년 이상, 15년 미만 12 4.17
ab 0.67

15년 이상, 20년 미만  5 3.55ab 0.45

20년 이상  2 3.17
b 0.24

*p<0.05, **p<0.01, ***p<0.001 

<표 10> 사서 경력에 따른 직무 만족 변화의 차이

(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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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

(n)

평균

(M)

표 편차

(SD)
F p

직무

만족

변화

사서  6 4.58
a 0.47

3.564 0.033*2  정사서 66 3.72b 0.77

1  정사서  9 3.55
b 1.13

*p<0.05, **p<0.01, ***p<0.001 

<표 11> 사서 자격증에 따른 직무 만족 변화의 차이

(n=81)

서의 경력, 직 은 ‘활동 척도’, ‘만족도  유용

성’, ‘학습 성취도’, ‘직무 만족 변화’에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학

습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기간에 따라, 혹은 경

력  직 에 따라 그 효과가 높은 것은 아니라

는 을 확인하 다.

4.4 학습공동체의 활동 척도에 따른 변화

학습공동체 ‘활동 척도’가 ‘만족도  유용성’, 

‘학습 성취도’, ‘직무 만족 변화’에 향을 미치

는지 검증하기 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먼  ‘활동 척도’의 변수가 ‘만족도  유

용성’에 미치는 향은 <표 12>와 같다. 분석 결

과 독립변수인 ‘활동 척도’가 종속변수인 ‘만족

도  유용성’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64.5%로 

나타났으며, F-값은 27.291로 유의수  p<0.001 

수 에서 본 회귀모형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악되었다. 각 독립변수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은 1에서 3 사이로 나타나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가능성이 작음

을 확인하 다. ‘활동 척도’ 에서 자발성과 동

료성의 향은 t=3.160(p<0.01), 력과 정보의 

공유는 t=2.422(p<0.05), 지원체계는 t=3.236 

(p<0.01)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t 값의 

댓값이 2보다 크거나, p-값(p-value)이 0.05보

다 작을 때 해당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친다고 단할 수 있으므로, 자

발성과 동료성, 력과 정보의 공유, 지원체계

가 높을수록 ‘만족도  유용성’도 함께 높아진

다고 할 수 있다. 향력의 정도는 표 화 회귀

계수(β)의 댓값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종속
변수

독립변수
(활동 척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p VIF

B 표 오차 β

만족도

유용성

(상수) -0.029 0.420 -0.068 0.946

자발성과 동료성  0.279 0.088  0.282  3.160 0.002** 1.690

공동연구 -0.086 0.123 -0.071 -0.701 0.486 2.199

실천과 성찰  0.146 0.091  0.172  1.606 0.112 2.415

력과 정보의 공유  0.347 0.143  0.283  2.422 0.018* 2.878

지원체계  0.288 0.089  0.305  3.236 0.002** 1.875

R
2=0.645, Adj.R2=0.622, F-value=27.291, p=0.000

*p<0.05, **p<0.01, ***p<0.001 

<표 12> 만족도  유용성에 한 선형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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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β=0.305), 력과 정보의 공유(β=0.283), 자

발성과 동료성(β=0.282)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학

습공동체 활동 시 필요한 산을 충분히 지원받

고 있으며 리자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서들이, ‘만족도  유용성’ 면에서

도 정 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공동체 ‘활동 척도’의 변수가 ‘학습 성취

도’에 미치는 향은 <표 13>과 같다. ‘학습 성

취도’에 한 ‘활동 척도’의 설명력은 R
2
=0.578

이며, F=20.546(p<0.001) 수 에서 본 회귀모

형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악되었고, 다

 공선성의 가능성이 작음을 확인하 다. ‘활

동 척도’  자발성과 동료성의 향은 t=2.280 

(p<0.05), 력과 정보의 공유는 t=2.320(p<0.05), 

지원체계는 t=3.398(p<0.01)로 나타났다. 즉, 

자발성과 동료성, 력과 정보의 공유, 지원체

계가 높을수록 ‘학습 성취도’가 함께 높아지는 

정비례 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향

력이 큰 변수는 지원체계(β=0.349)이며, 력

과 정보의 공유(β=0.295), 자발성과 동료성(β

=0.222)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공동체 활동 시 

필요한 산을 충분히 지원받고 있으며, 리자

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서들

이 ‘학습 성취도’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공동체 ‘활동 척도’의 변수가 ‘직무 만족 변

화’에 미치는 향은 <표 14>와 같다. ‘직무 만족 

종속

변수

독립변수

(활동 척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p VIF

B 표 오차 β

학습

성취도

(상수) -0.142 0.480 -0.295 0.769

자발성과 동료성  0.230 0.101  0.222  2.280 0.025* 1.690

공동연구 -0.019 0.141 -0.015 -0.134 0.894 2.199

실천과 성찰  0.054 0.104  0.061  0.520 0.605 2.415

력과 정보의 공유  0.381 0.164  0.295  2.320 0.023* 2.878

지원체계  0.346 0.102  0.349  3.398 0.001** 1.875

R
2=0.578, Adj.R2=0.550, F-value=20.546, p=0.000

*p<0.05, **p<0.01, ***p<0.001 

<표 13> 학습 성취도에 한 선형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활동 척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p VIF

B 표 오차 β

직무

만족

변화

(상수) -0.253 0.516 -0.491 0.625

자발성과 동료성  0.738 0.109  0.617  6.805 0.000*** 1.690

공동연구 -0.330 0.151 -0.226 -2.186 0.032* 2.199

실천과 성찰  0.076 0.111  0.074  0.685 0.496 2.415

력과 정보의 공유  0.277 0.176  0.186  1.574 0.120 2.878

지원체계  0.240 0.109  0.210  2.196 0.031* 1.875

R
2=0.635, Adj.R2=0.611, F-value=26.118, p=0.000

*p<0.05, **p<0.01, ***p<0.001 

<표 14> 직무 만족 변화에 한 선형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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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한 ‘활동 척도’의 설명력은 R2=0.635이

며, F=26.118(p<0.001) 수 에서 본 회귀모형

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악되었고, 다

 공선성의 가능성이 작음을 확인하 다. ‘활

동 척도’  자발성과 동료성의 향은 t=6.805 

(p<0.001), 공동연구는 t=-2.186(p<0.05), 지

원체계는 t=2.196(p<0.05)으로 나타났다. 즉, 

자발성과 동료성, 지원체계가 높을수록 직무 만

족 변화가 함께 높아지는 정비례 계로 확인되

었으며, 공동연구는 높을수록 ‘직무 만족 변화’가 

낮아지는 반비례 계로 나타났다. 향력이 큰 

변수는 자발성과 동료성(β=0.617)이며, 다음으

로 공동연구(β=-0.226)와 지원체계(β=0.210)

로 나타났다. 사서가 학습공동체 활동에 공감하

거나 스스로 극 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단

할수록 ‘직무 만족 변화’도 정 으로 반응하

는 것을 확인하 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탁 공공도서 인 강남구립도서

의 학습공동체 활동에 한 검과 사서의 인

식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사서들이 참여

하고 있는 학습공동체 활동의 진단을 한 ‘활동 

척도’를 비롯하여, ‘만족도  유용성’, ‘학습 성

취도’, ‘직무 만족 변화’, ‘희망하는 학습공동체 운

 방향’, ‘인구통계학  특성’에 한 설문을 진

행하 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들은 학습공동체의 필요성에 해 

상당 부분 공감(M=4.19)하고 극 으로 참

여한다(M=4.22)는 것을 확인하 다.

둘째, 신입 사서의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한 직

무 만족 변화(M=4.53a)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

은 선임 사서나 장 경험을 통해 업무를 익 가

는데, 학습공동체 활동이 동료 사서와의 교류를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하므로 업무에 

응하는 데 정 인 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학습공동체 ‘활동 척도’의 평균 수가 

높을수록, 학습활동 효과에 한 인식도 정

으로 나타났다. 학습공동체 활동의 필요성에 

한 공감이나 동료 사서와의 유 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서일수록, ‘만족도 

 유용성’, ‘학습 성취도’, ‘직무 만족 변화’가 함

께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 다.

반면, 조사 결과에서 각 변수 간의 계를 살

펴보았을 때, 개선이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학습공동체 참여 기간은 어떤 

변수에도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 ‘활동 

척도(p=0.902)’, ‘만족도  유용성(p=0.267)’, ‘학

습 성취도(p=0.641)’, ‘직무 만족 변화(p=0.350)’

의 유의수 이 5% 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활동 척도’ 에서 공동연구와 련한 

문항은 ‘직무 만족 변화’와 반비례 계로 나타

났다. ‘공동연구’는 문성 신장에 필요한 연구

를 함께 기획하고 수행하는지를 묻는 문항이었

으며, 력  학습활동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

식되어 부담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모든 문항 에서 가장 낮은 평균 수

를 기록한 문항은 산 지원과 련한 문항이었

다. 사서들은 학습활동에 필요한 산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한다고 인식했고(M=3.51), 학습공

동체가 잘 운 되기 한 조건으로 산 지원에 

한 응답(49.4%)이 높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 로 탁 공공도서  사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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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를 한 재교육  계속 교육의 안

으로 학습공동체 활동을 제안하며, 이의 활성

화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원의 업을 진하는 문화를 형

성해야 한다. 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기 해서

는 사서들의 력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한 략으로 실시간 정보 공유  정서

 유 감을 나  수 있는 의사소통 채 을 구

축해야 한다. 다양한 연령, 직 의 사서가 모일 

수 있는 학습공동체에서 개방 인 소통 환경은 

꼭 필요하다. 수평 이고 민주 인 계를 조

성하는 것은 구성원 모두 리더십을 가지게 하

여 서로에게 정 인 상호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토 가 된다. 한, 학습공동체 활동을 투

명하게 공유하고 서로를 인정하여 신뢰를 구축

하는 것이 요하다. 서로의 역량 강화를 해 

함께 학습한다는 안정감은 심리  안을  

수 있고, 공동체  정서가 강할수록 신뢰감과 

유 감이 높아진다. 이러한 특성은 학습과 실

천, 반성  사고과정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

여 소속된 공동체에 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므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학습활동에 한 비 과 가치를 공유하

여 사서들의 공감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 그리

고 다른 학습공동체와의 결과 공유나 평가 과정

이 수반되어야 한다. 결과 공유  평가 과정을 

염두에 두고 학습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목표를 

설정하여 학습이 일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

도록 하며, 학습공동체 활동이 자칫 사교모임으

로 락할 험성을 여 다. 한, 실천  사

례 공유는 학습공동체 활동을 검하고 다른 그

룹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학습 성취도를 평가

할 기회가 되며, 이는 학습의 지향성을 명확히 

해주는 구심 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 

공유나 평가의 과정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느껴

질 수 있으므로 사 에 충분한 이해와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 충분한 산 

지원과 학습시간에 한 보장은 사서의 학습 욕

구를 증진하고, 배움의 기회를 확 할 수 있다. 

따라서 매년 도서  운 계획 수립 시 사서의 

학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1인당 정한 교육 산을 확보하

여 강연, 체험, 연구 등 다양한 학습 형태를 지원

하거나, 학습공동체 활동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장기 인 학습활

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리자의 지속 인 신

뢰와 지지도 수반되어야 한다. 사서 간의 의 

혹은 체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제가 필

요할 수 있지만, 학습공동체에 한 체계 이고 

제도 인 근이 동반되어야 사서와 도서 의 

지속 인 발 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문헌정보학은 다양한 학문 역과 교차하며 

문헌과 련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고, 그

기 때문에 사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극 인 처가 필요하다. 이 듯 사서 교육의 

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학습공동체 활동이 

사서들 간의 력과 지식 공유를 진하여 개

인의 문성은 물론 도서 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는 을 확인하 다. 

특히 같은 자치구에 속한 사서들이 학습공동체

를 구성하는 것은 활동 시간의 조율이 유연하

다는 과 도서 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

습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는 에서 충분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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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학습과 문성은 상호보완 인 것

으로, 학습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서가 교

류를 통해 실천  지식을 공유하고 발 시키는 

것은 개인의 역량 강화와 집단 문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조사 상을 서울시 강남구로 한정하

으며, 탁 기 의 이원화로 인해 학습공동

체를 운 하는 탁 기 과 그 기 에 소속된 

사서만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는 에

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모든 공공도서  사서

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학습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과의 비교가 없으므로 설문 

결과 단에 한계가 있다. 서울시 내에서 자체

으로 학습공동체를 운 하는 탁 공공도서

들이 몇몇 있었지만, 내부 자료임을 강조하

며 공유를 원하지 않고 공개된 자료도 찾아보

기 어려웠다. 조  더 객 인 결과를 확보하

기 해서는 기 의 조가 필요하며, 조사 

상을 확 하여 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공동체 참여자

와의 후속 인터뷰를 진행한다면 더욱 의미 있

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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