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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공공도서 에서도 계정을 개설하고 운 하는 추세가 더욱 확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활발한 인스타그램 활동을 하는 14개 공공도서 을 상으로 하여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내용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분류 7개, 분류 16개, 소분류 76개로 세분된 분류표를 활용하여, 

각 도서 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계정 시작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게시물 내용을 분석하여 이용 

패턴을 악하 다. 가장 많은 게시물 항목들은 도서자료 추천, 도서  소개  소식, 문학 술 로그램 행사 

공지이며 소수의 항목들이 주로 게시되고 있었다. 로그램 행사 공지와 후기 간, 자료 홍보  추천은 이용자 

참여형과 청소년 상 독서 로그램일 때 높은 상 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이용자 심의 상호작용과 참여를 강화하고 행사기획 시에는 인스타그램을 비롯하여 SNS를 통해 

홍보활동을 극 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 다.

ABSTRACT

As the number of Instagram users continues to grow, an increasing number of public libraries 

are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ccounts on the Instagram platfor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and analyze the content of Instagram posts from 14 public libraries that are actively 

engaged on the platform. A classification of post types, divided into seven large, 16 medium, 

and 76 small categories, was employed to analyze the content of posts on each library’s Instagram 

account from the account’s inception to the end of December 2023. The analysis revealed that 

library posts focused on a few items, including book recommendations, library introductions and 

news, and event announcements of literary and arts programs. Program event announcements 

and reviews, book recommendations and reading programs were found to be highly correlated 

with user engagement and teen reading programs.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recommended 

that future Instagram posts should be more user-centered and interactive, and that libraries 

should actively promote their events on Instagram and other social media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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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스타그램(Instagram)은 MZ세 에서 가

장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랫폼 의 하나이

다. 사진과 동 상, 그리고 짧은 상인 릴스 등

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

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인스타그램이 처음 

소개된 2010년 이후 이용자들은 인스타그램에

서 개인 인 일상을 공유하거나 다양한 취미나 

활동들을 공유하 다. 최근에는 기 이나 기업

의 홍보, 마 , 교육, 그리고 술 등 다양한 

분야까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2024년 2월 기

으로 인스타그램 앱의 사용자는 1,189만 명으

로, 2019년 비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자, 사용 시간, 실행 횟수 측면에서 페이스북

을 압도하며 SNS(Social Network Service) 앱 

 1 를 차지하고 있다(이유빈, 2024). 한국갤

럽조사연구소(2023)의 조사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의 5천 명을 상으로 최근 한 달 동안 가

장 많이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랫폼

은 인스타그램으로, 그 성장 속도가 빠르게 증

가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증에 따라, 비 면 

시 를 경험하는 도서 들도 인스타그램 채

을 신설하라는 이용자들의 요청이 많았으며, 이

에 맞춰 많은 도서 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을 개설하고 채 을 운 하게 되었다(김창표, 

2021). 도서 은 이 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

보를 게시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하 으나, 

최근에는 유튜 ,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의 SNS 

채 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에게 빠르게 정보를 

달하고 있다. 도서 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도서 의 인스타그램 활용목 과 심사를 반

해 주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이용자와의 

소통을 해 사용되는데 게시물의 내용을 분석

함으로 이용자와의 소통과 홍보활동 황을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홍보 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SNS에서의 

도서 의 역할과 향력도 악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분석 연구로 김 주 외

(2021)는 도서 의 종별 인스타그램 게시물 

수, 게시물 주기, 팔로워 수, 팔로우 수, ‘좋아요’ 

수, 해시태그 등 체 인 운  황에 한 연

구를 수행하 고 공공도서 이 가장 활발하게 

인스타그램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소하은, 차미경(2021)은 국내외 학도서 의 

인스타그램 운  황을 살펴보고 인스타그램

은 주로 도서  홍보활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자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하 다. 

이와 같이 인스타그램의 사용자가 증한 데 

비하여 도서 에서 인스타그램의 운  황과 

홍보에 한 연구는 재까지 소수만 진행되었

으며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내용을 세분하여 분

류하고 이용 패턴을 악하며 이를 통해 인스타

그램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내는 연구는 아직

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 은 인스타그램을 활발하게 운

 인 국내 공공도서 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의 내용을 분석하여 인스타그램 이용 패턴과 

게시물 간의 계를 악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내용을 

분류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

로 게시물을 분류하고자 한다. 한, 인스타그

램 게시물 간의 상 계를 악하여 인스타그

램 서비스의 활용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통해 도서 은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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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들

의 도서  활동 참여를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도서 의 SNS 활용 연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온라인상에

서 사회  계를 형성하고 이용자 간 정보 

공유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웹 기반 랫폼

이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로 SNS 이용자

도 증하고 있으며, SNS는 소통 심과 정

보제공 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종류

의 SNS가 이용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사용되

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 터(2023

년 X로 변경), 카카오, 네이버 등이 그 표

인 이다. 

도서  분야에서 SNS를 활용하는 연구는 

마  효과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를 들어, 차병철(2018)은 SNS를 극 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서  방문자를 상으로 이용

자 설문을 시행하여 이용자의 인식과 인천지역 

공공도서 의 SNS를 활용한 마  용도를 비

교하 다. 이를 통해 도서 들이 주로 신착도

서 안내와 참고 사 서비스보다는 도서 의 각

종 소식을 홍보하는 용도로 SNS를 활용하고 있

음을 악하 다. 김정하(2020)는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SNS 이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

에게 설문을 진행하여, 공공도서  SNS를 운  

리하는 직원은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SNS 랫폼을 선택하여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게시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

하 다. 

특정 SNS 랫폼에 을 맞추어 도서 에

서의 이용 황을 분석하는 연구들도 많이 있다. 

노지윤, 노 희(2020)는 유튜  채 을 활발하

게 운 하는 국내외 도서 을 상으로 유튜  

운 과 제공 콘텐츠 황을 분석하 고, 도서

 유튜  채 의 구독자 수, 조회 수, 비디오 

수 데이터 황, 그리고 콘텐츠 내용과 달 방

식을 악하 다. 심지 (2017)은 도서 에서 

트 터를 이용한 서비스를 분석하여 주로 사용

되는 트 터 이용 패턴을 악하 고, 이를 기

반으로 상  범주 3개와 9개의 하  범주, 37개

의 세부 항목을 제시하 다. 김지 (2015)은 

서울시에서 지방 역도시 표에게 트 터로 

달하는 공공정보의 내용을 분석하여 어떤 정

보가 서비스되고 이용자들이 요구하는지를 

악하 다. 이외에도, 이미선(2018)은 팟캐스트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 만족도, 충성도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고, Cheng(2022)은 

국 6개 지역의 공공도서  챗 공식계정을 

이용한 마 이 도서 과 이용자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공식계정에서 극 인 SNS 마  활동해야 

한다고 언 하 다.

2.2 도서 에서 인스타그램의 활용

인스타그램은 메타가 운 하는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 랫폼으로, 이미지 심의 사진, 동

상, 그리고 짧은 상 등을 주로 게시한다. 이 

랫폼은 세계 25개국 언어를 지원하며, 2020

년  이래 세계 최  규모의 SNS로 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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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스타그램은 스토리, 게시물, 라이 , 메모, 

릴스, 디엠 등 SNS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어 

국내에서도 빠르게 성장하여 재 가장 이용자가 

많은 SNS 랫폼 의 하나이다(이유빈, 2024). 

인스타그램의 새로운 이용 역에 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 박성은 외(2022)는 뉴욕공공도

서 의 서비스를 시로 들어, 이미지와 콘텐

츠를 활용하여 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

을 제안하 다.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구든지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이 채 에 근

할 수 있고 공공도서 에서 이용자를 한 서

비스를 홍보하고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 다. 

한 인스타그램의 운  황을 분석한 연구

도 진행되었다. 김 주 외(2021)는 인스타그램

에 개설된 도서  계정 82개를 상으로 국내 

도서 의 종별, 지역별 인스타그램 계정의 

게시물 수, 팔로워 수, 팔로우 수, 게시물의 텍

스트, 해시태그, 업로드 날짜, ‘좋아요’ 수, 댓  

등을 분석하여 인스타그램 운  황을 살펴보

았다. 게시물의 ‘좋아요’ 수는 게시물 유형의 특

징보다 팔로워 수가 많을 때 많아지며, 게시물

의 수는 업로드 주기가 짧을수록 많아진다고 

하 다. 게시물은 도서 추천, 이벤트 소식, 도서

 시설 소개 등 일반 인 공지가 주를 이루었

다. 팔로워를 늘리고 이용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게시물을 업로드하며 이용자 소통을 늘려

야 한다고 제안하 다. 소하은, 차미경(2021)

은 국내외 학도서  인스타그램을 업로드 주

기와 게시물 유형 등 운  황을 조사하고, 소

속 학도서 의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학생

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스타그램

을 활용한 도서 의 홍보활동에 한 효과를 

악하 다. 이용자들은 도서  공지사항, 운  

시간, 열람실 운  여부, 도서  행사  이벤트 

정보 등을 얻기 해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며 

인스타그램은 도서  홍보 효과가 있다고 하

다. 한 인스타그램 이용이 도서  이용 활성

화로 이어지도록 이용자가 문의하는 방법을 안

내하고, 주기 인 게시물 업로드와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와의 소통에 극 으로 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 하 다. 

이러한 연구들은 도서 이 인스타그램을 활

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들과 소통 계

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것으로 기 한다. 그

러나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내용분석에 을 

맞춘 연구는 아직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인스타그램을 활발하게 운 하는 공공도서

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각 계정에서 업로드한 

게시물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인스타그램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   인스타그램을 

극 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서 을 선정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차를 수행하 다. 연구

의 상으로 우수한 운  성과와 모범 인 사례

를 보여주는 공공도서 을 선정하고자 하 으

며, 이를 해 인스타그램의 시작 연도인 2010

년을 기 으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국도

서  운  평가에서 A등  이상을 받은 공공

도서 을 조사하 다. 평가 수 자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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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우므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국

도서 회에서 ‘도서  운  유공 포상’으로 

통령상, 국무총리상, 특별상, 문체부 장 상 

등을 수상한 254개 공공도서 을 1차 후보로 

선정하 다. 그  2번 이상 수상한 68개 도서

은 1회만 계수하여 168개 도서 에 하여 인

스타그램과 유튜 ,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의 

SNS 사용 여부를 확인하 다. 그 결과, 121개

의 공공도서 이 2차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이 

 118개 도서 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롯한 

다양한 SNS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을 극 으로 활용하는 

도서 을 선정하기 해 다음 4가지 조건을 평

가 기 으로 삼았다: 1) 인스타그램의 계정이 

주 도서  계정이며 공개 계정이어야 하고 최

소 1개 이상의 게시물이 있어야 한다; 2) 본 연

구의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 2023년 12월 31일

을 기 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최소 1개 이상

의 게시물이 업로드되어야 한다; 3) 각 도서

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수가 121개 도서 의 

평균 업로드 게시물 수(382개)보다 높아야 한

다; 4) 공공도서 이 인스타그램의 주 사용자 

계정이어야 하며 메이커스페이스, 서포터즈 계

정 등의 별도 운  계정은 제외한다. 이 기 에 

모두 부합하는 계정을 찾아 3차로 57개 도서

의 53개 인스타그램 계정을 선정하 다. 16개 

도서 이 12개 통합계정을 운 하고 있었다. 

이후, 각 도서  계정의 운  기간을 계정 시

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계산하 다. 운  시작일

은 각 도서  계정이 첫 게시물 업로드한 날짜

이며, 종료일은 2023년 12월 31일에 근 하여 

게시물을 올린 날짜로 설정하 다. 운 일은 인

스타그램 계정을 운 한 총 일수를 의미하며, 

게시물 수는 해당 기간 동안 게시된 게시물의 

총수를 나타낸다. 를 들어, 100일 동안 50개

의 게시물을 업로드했다면, 평균 업로드 주기

는 2일이고 2일에 1개의 게시물을 업로드한다

는 뜻이다. 업로드 주기를 기 으로 산출한 값

의 합성에 한 논의가 있었다. 평균 업로드 

주기는 특정 기간 동안의 체 인 빈도를 보

여주지만, 실제 업로드 날짜 간격의 변동성을 

반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도서 이 어떤 날

에는 여러 개의 게시물을 올리고, 다른 날에는 

 올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도서

 계정이 특정 홍보 목 이나 략으로 개설

되었을 경우, 그 목 에 맞는 행사 기간에는 더 

빈번하게 업로드가 되어 업로드 주기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도서 은 이용자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최 의 업로드 주기를 조

정하는 것이 요하다. 무 자주 게시하면 이

용자에게 스팸으로 인식될 수 있고, 무 드물

게 게시하면 이용자의 심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을 고려하여 업로드 간격의 

변동성, 운  목 , 이용자 반응 등을 함께 고려

할 필요가 있었다. 

각 계정의 업로드 주기를 운 일/게시물 수

로 계산한 결과, 57개 도서 의 평균 업로드 주

기는 1.69일이었다. 업로드 주기를 기 으로 순

를 매긴 결과, 1  도서 의 업로드 주기는 

0.92로 가장 빨랐다. 57개 도서   상  25%

에 해당하는 14개 도서 이 평균값보다 빠른 

업로드 주기를 보 다. 이를 통해 최종 으로 

14개 공공도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선정하여 

데이터로 활용하 다. 선정된 14개 공공도서

은 L1부터 L14로 지칭하 다. 선정된 도서  

명단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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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 방법과 차 

연구 방법으로 14개 도서 이 운 하는 계정

의 인스타그램 총 게시물 18,910개에 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게시물의 내용을 악하 다.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진행되었다. 

공공도서 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수집한 

후,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

는 분류표를 개발하 다. 이를 기 으로 상 

도서 의 게시물을 분류하고 산출하 다. 다음 

단계는 ․ ․소분류에 따라 게시물 수를 

악하여 항목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도서 별 

게시물 활용 패턴을 분석하여 공통 인 특징을 

악하 다.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소분류 항목 간에 상 계를 악하여 련성 

있는 서비스 활용 역을 악하 다. 

 

3.3 인스타그램 게시물 분류

게시물의 내용을 분류하기 한 기 표가 필

요하 다. 김 주 외(2021)는 도서 의 SNS 

련 연구를 참고하여 인스타그램의 콘텐츠 유형

을 구분하는 기 표를 개발하 다. 도서  소

개  소식, 도서  행사  로그램, 도서  

자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도서  행사 

 로그램은 술  문화, 독서, 교육, 취미, 

시의 5가지 주제로 세분화하 고 각 로그램

은 홍보와 결과로 나 었다(김 주 외, 2021). 

이 기 표는 국내 도서 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을 내용에 따라 기본 인 유형과 주제를 구분

하여 게시물 수가 많은 유형을 악하는 데 도

움을 다. 그러나 게시물의 세부 항목은 포함

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 기 표의 기본

인 유형과 주제를 바탕으로 하여 <표 2>와 같

은 분류표를 만들었다.

<표 2>에서 보듯이, 도서  소개  소식, 문

학 술 로그램, 독서 로그램, 교육 로그램, 

취미 로그램, 시 로그램, 도서  자료의 7

개 주제를 분류로 설정하 다. 각 분류에

는 도서  소개  소식이 4개, 로그램은 각

각 행사 공지와 행사 후기로 구분하여 10개, 도

서  자료는 자료 홍보와 자료 추천으로 2개, 

도서관 인스타그램 게시물 수집

게시물 분류표 작성 및 분류

대․중․소분류별 분포 파악

도서관별 이용 패턴 파악

게시물 간의 상관관계 분석

<그림 1> 연구 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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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소분류 - 세부 항목

A. 도서  소개  소식

A1. 일반공지 A1a. 도서  휴 , 재개  안내, 도서  사, 채용공고

A2. 일반소식 A2a. 도서   사서 소식, 회 참가․수상, 일상, 날씨 등

A3. 홍보  소개 A3a. 도서  소식지, 공모 , 설문조사 참여, 기타

A4. 서비스 안내 A4a. 도서  시설, 서비스 이용 안내

로그램 

B. 

문학 술

로그램

B1. 행사 공지

B1a. 일반 인문학 

B1c. 북콘서트, 북페스티벌 

B1e. 길 의 인문학 

B1g. 작가와의 만남 

B1i. 시니어 상 

B1k. 유아․어린이 상 

B1b. 일반 문화

B1d. 특화

B1f. 테마 행사

B1h. 창작

B1j. 청소년 상

B2. 행사 후기

B2a. 일반 인문학 

B2c. 북콘서트, 북페스티벌 

B2e. 길 의 인문학 

B2g. 작가와의 만남 

B2i. 시니어 상 

B2k. 유아․어린이 상 

B2b. 일반 문화

B2d. 특화

B2f. 테마 행사

B2h. 창작

B2j. 청소년 상

C. 독서

로그램

C1. 행사 공지

C1a. 일반 행사 

C1c. 테마 행사

C1e. 독서지도 교육 

C1g. 시니어 상 

C1i. 유아․어린이 상 

C1b. 특화

C1d. 작가와의 만남

C1f. 독서토론

C1h. 청소년 상

C2. 행사 후기

C2a. 일반 행사 

C2c. 테마 행사

C2e. 독서지도 교육 

C2g. 시니어 상 

C2i. 유아․어린이 상 

C2b. 특화

C2d. 작가와의 만남

C2f. 독서토론

C2h. 청소년 상

D. 교육

로그램

D1. 행사 공지

D1a. 일반 교육

D1c. 정보활용 련 교육

D1e. 청소년 상 

D1b. 도서 련 교육

D1d. 시니어 상 

D1f. 유아․어린이 상 

D2. 행사 후기

D2a. 일반 교육

D2c. 정보활용 련 교육

D2e. 청소년 상

D2b. 도서 련 교육

D2d. 시니어 상 

D2f. 유아․어린이 상 

E. 취미 

로그램

E1. 행사 공지 E1a. 공 ․공방 E1b. 테마 행사

E2. 행사 후기 E2a. 공 ․공방 E2b. 테마 행사

F. 시

로그램

F1. 행사 공지
F1a. 온라인 시

F1c. 참여․체험형 시

F1b. 원화 시

F1d. 테마 시

F2. 행사 후기
F2a. 온라인 시

F2c. 참여․체험형 시

F2b. 원화 시

F2d. 테마 시

G. 도서  자료

G1. 자료 홍보
G1a. 신착자료

G1c. 도서  발간 자료

G1b. 최다 출 도서․자료

G2. 자료 추천

G2a. 주제자료 추천

G2c. 비도서 큐 이션

G2e. 사서 외 추천자료

G2b. 일반 북큐 이션

G2d. 사서 추천자료

<표 2> 인스타그램 게시물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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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개의 분류로 분류하 다. 각 분류에

는 세부 항목으로 소분류를 추가하 다. 

분류 도서  소개  소식은 4개의 분류와 

1개씩 소분류를 포함하고 있다. 문학 술 

로그램은 도서 에서 많이 하는 행사 주로 

인문학, 문화 행사. 북콘서트, 길 의 인문학, 

작가와의 만남, 창작 등 11개의 행사 공지와 

행사 후기로 세분화하 다. 독서 로그램은 

특화, 테마 행사, 독서토론 등 9개의 행사 공지

와 행사 후기로, 교육 로그램은 도서 련 교

육, 정보활용 련 교육 등 6개의 행사 공지와 

행사 후기로, 취미 로그램은 공 ․공방, 테

마 행사 등 2개의 행사 공지와 행사 후기로, 

시 로그램은 온라인 시, 원화 시, 참여 

체험형 시, 테마 시 등 4개의 행사 공지와 

행사 후기로 구분되었다. 분류 도서  자료

에서는 자료 홍보가 신착자료, 최다 출 도서 

자료, 도서  발간 자료 등 3개, 자료 추천이 

주제자료 추천, 일반 북큐 이션, 사서 추천자

료 등 5개의 소분류로 세분화되었다. 총 76개

의 소분류가 생성되었고, 각 분류는 A부터 G

까지, 분류는 1부터 4까지, 소분류는 a부터 

k까지의 고유한 식별코드 번호로 표시되었다. 

를 들어 B1a. 일반 인문학, C1a. 일반 행사 

등이다. 

<표 2>를 기 으로 선정된 도서 의 인스타

그램 계정이 시작이 된 이후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총게시물(18,910

개)의 내용을 확인하여 계수하 고, 도서 별

로 집계하 다. 연구자는 각 게시물의 내용을 

개별 으로 확인하 고 정확도를 높이기 해 

이차 검을 시행하 다. 

4. 연구 결과

4.1 인스타그램 활용 게시물 황

앞서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정된 

공공도서  L1부터 L14까지 14개 에서 게시

물 수를 기 으로 L2 도서 (1,859개)이 1 이

고, 2 는 L4 도서 (1,592개), 3 는 L13 도

서 (1,555개)이다. L2 도서 은 14개 에서 

인스타그램을 두 번째로 빨리 시작하 으며 게

시물 수는 가장 많다. L4 도서 은 2017년에 

인스타그램을 가장 먼  시작한 도서 으로 

게시물 수는 두 번째로 많다. 게시물 업로드 주

기는 운 일/게시물 수로, 1.00일이면 하루에 

한 개의 게시물을 업로드한다는 의미로 값이 

작을수록 업로드를 자주 한다는 의미이다. 업

로드 주기를 기 으로 순 를 표시하여 가장 

빠른 업로드 주기는 L13 도서 으로 0.92일이

며, 2 는 L7 도서 (0.98일), 3 는 L11 도서

(1.00일)이다. L4 도서 은 해당 구의 타 공

공도서 과 함께 통합계정으로 인스타그램을 

운 하며, 게시물을 자주 업로드하고 마감 방

송으로 인스타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L10 도서

도 안양시의 타 공공도서 과 함께 통합계정

으로 운 되고 있다. L12 도서 은 2020년 6월 

1일에 첫 게시물을 업로드하여 14개 도서  에

서 가장 늦게 시작하 지만 업로드 주기는 1.03

일로 활발하게 인스타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14

개 공공도서 의 설립 주체는 지자체(시, 구 

등) 소속이 8개, 교육청 소속이 5개, 사립공공

도서 이 1개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서울특별

시, 인천 역시, 경기도) 소재 도서 이 7개, 비

수도권 소재 도서 이 7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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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게시물 분류표에서 나타나듯이 14

개 도서 의 게시물을 분류 A, B… G 별로 

구분하고 각 분류에서 A는 분류 A1-A4

의 소계, B, C, D… G는 각각 B1+B2, C1+C

2… G1+G2 소계를 합산하 다. 각 도서 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분류의 소계와 분류

별 게시물 수를 <표 3>에 나타내었다. 최우 측 

열은 항목별 소계이며, 지면 계상 소분류 값

은 생략되었다. 

<표 3>에 표시된 분류 7개의 게시물 수를 

시각화하면 <그림 2>와 같다. 

분류 G. 도서  자료는 게시물  가장 많

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A. 도서

 소개  소식부터 5가지 로그램의 순서를 

보인다. 이 5가지 로그램의 게시물 수를 합치

면 8,775개이며, 이  문학 술 로그램이 가

장 많고, 독서 로그램이 두 번째로 많다. 분

류 도서  자료 게시물이 게시물 수에서 차지

하는 비 은 공공도서 에서의 요성을 반

해 다. 

분류 G. 도서  자료는 분류 자료 홍보와 

자료 추천으로 나뉘며, 소분류 8개로 구분된다. 

<표 3>의 G1 자료 홍보와 G2 자료 추천의 소계

를 보면 G2가 소분류 항목이 많으며 모든 도서

에서 G2의 값이 많이 나타난다. 소분류 항목별

로는 G2b 일반 큐 이션 게시물이 가장 많았고

(1,663개), 그다음은 G2d 사서 추천자료(1,164

개)와 G2a 주제자료 추천(810개)이었다. 

문학 술 로그램을 비롯한 5가지 로그램

의 소분류 세부 항목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B1a 

일반 인문학부터 F2d 테마 시까지 모두 64개

이다. 이 64개의 소분류별 게시물 수를 내림차

순으로 정렬하여 분포를 확인하 다. 게시물 수

의 비 을  합계하여 그래 로 함께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소분류 에서 문학 술 로그램  B1b. 

일반 문화가 게시물 수(895개)를 기록하여 1

를 차지하 으며, 이어서 일반 인문학, 독서

로그램 유아․어린이 상, 일반 행사, 공 ․

공방, 독서 로그램의 작가와의 만남, 일반 문

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학 술 로그램이나 

독서 로그램이 상  40%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체 소분류 에서 상  28개

가 체 분포의 80%를 차지하여 완만한 

토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이 수치는 토 법

칙의 80/20보다 상회하므로 공공도서 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인스타그램에서 게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도서 별 게시물 이용 패턴

<표 3>에서는 분류를 기 으로 A1부터 G2

까지 16개 항목에 한 도서 별 인스타그램 이

용 패턴을 분석하 다. 각 도서 의 게시물 수

를 해당 도서  내 체 게시물 수의 비 (%)

으로 계산하여 <표 4>에 제시하 다. 

<표 4>를 기 으로 도서 의 분류별 게시물 

분포를 살펴보면, G2. 도서자료 추천이 24.0% 

(4,542개)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B1. 문학

술 로그램 행사 공지가 14.2%(2,691개), 

C1. 독서 로그램 행사 공지가 8.5%(1,610개), 

A2. 일반소식이 8.1%(1,538개)로 다음으로 높

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도서 에서는 도서 

자료의 추천을 해 인스타그램에 가장 많은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 A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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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분류별 게시물 분포

<그림 3> 로그램 소분류별 게시물 분포

A4까지의 비 을 합산하면 25.7%(= 5.0% + 

8.1% + 7.3% + 5.3%)로, 도서 의 소개  

소식 게시물도 도서자료 추천과 비슷한 양으로 

게시물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 도서 들의 게시물 비 을 비교하여 인

스타그램 이용 패턴의 공통 인 특징을 살펴보

았다. 먼 , 8개 도서 (L1, L2, L3, L4, L7, 

L12, L13, L14)에서 G2 도서자료 추천의 비

이 월등하게 높았으며, 4개 도서 (L5, L8, L9, 

L11)도 상당한 비 을 보 다. 2개(L6, L10)

를 제외하면 선정 도서 에서는 부분 자료 

추천의 목 으로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있었

다. 둘째, B1. 문학 술 로그램 행사 공지가 

두 번째로 많은 게시물을 보 다. 6개 도서

(L3, L5, L6, L8, L10, L11)에서 아주 높았고, 

5개 도서 (L4, L7, L9, L12, L14)에서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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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L1 L2 L3 L4 L5 L6 L7 L8 L9 L10 L11 L12 L13 L14 소계

A1 1.8 6.2 4.5 4.4 5.6 5.8 5.2 7.0 5.0 1.8 5.4 6.2 3.9 8.0 5.0

A2 9.8 3.9 12.2 10.1 7.9 2.7 11.9 10.5 6.1 16.3 11.4 4.8 3.8 2.9 8.1

A3 3.3 6.1 7.8 8.4 3.1 5.9 7.8 7.1 4.8 4.5 6.5 11.8 12.4 12.1 7.3

A4 6.1 3.3 3.5 2.1 2.6 3.6 5.5 9.4 7.9 8.0 6.5 4.7 4.8 8.6 5.3

B1 4.1 5.1 23.8 13.9 25.5 22.5 10.6 17.4 12.9 21.6 5.9 12.3 10.7 15.7 14.2

B2 1.0 0.0 0.2 6.1 11.6 12.9 6.9 3.3 9.6 4.4 17.9 9.3 0.3 5.6 6.2

C1 5.3 6.1 8.2 17.5 8.4 5.5 5.2 4.8 10.5 13.6 2.0 3.2 11.4 14.5 8.5

C2 0.6 0.5 0.8 2.4 2.3 5.6 6.0 1.1 4.5 1.5 10.1 12.0 0.4 0.4 3.3

D1 3.4 5.1 4.5 4.5 3.8 15.0 3.7 4.9 3.1 5.5 2.4 4.1 2.6 2.1 4.6

D2 0.0 0.0 0.0 1.5 4.0 6.3 3.2 1.3 1.4 0.2 9.5 0.9 0.1 0.7 2.1

E1 0.3 1.2 1.8 1.9 0.7 4.4 0.9 4.1 6.3 1.5 0.6 2.1 8.5 4.4 2.7

E2 0.0 0.0 0.0 0.6 1.1 4.0 0.7 3.1 8.4 0.0 4.4 0.4 1.3 1.0 1.6

F1 0.4 0.6 1.6 1.6 5.8 1.7 2.3 4.0 3.3 6.2 0.7 2.3 4.1 2.5 2.6

F2 0.0 0.0 0.2 0.5 1.7 0.2 0.4 0.7 1.7 0.1 0.4 0.9 0.1 0.1 0.5

G1 0.6 11.4 1.4 1.3 2.6 0.2 7.5 4.5 4.1 5.0 3.4 8.3 0.3 0.1 3.8

G2 63.4 50.6 29.5 23.2 13.2 3.8 22.3 16.7 10.5 9.7 13.0 16.4 35.3 21.2 24.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4> 분류별 게시물 수 비

당한 비 을 차지했다. 셋째, C1. 독서 로그램 

행사 공지와 A2. 도서  일반소식이 그다음으

로 많았다. 넷째, G2나 B1과 같은 1-2가지 항

목에 집 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도서 (L1, 

L2)이 있었고, 반면 모든 항목에 고르게 게시

하는 도서 (L5, L9)도 있었다. 다섯째, 도서

들은 로그램 에서 행사 공지 게시물을 

더 많이 게시했으며, 후기는 공지 게시물 수에 

비해 아주 게 게시되었다. 외 으로 1개 도

서  (L11)은 행사 공지보다 후기를 훨씬 많이 

게시했으며, 항목마다 균일하게 게시하 다. 마

지막으로, 시 로그램의 행사 공지나 후기는 

모든 도서 에서 하 권을 차지하 다. 

<그림 4>는 14개 체 도서 의 합계로 분

류별 패턴을 방사형 그래 로 분포를 보여주고, 

체 패턴과 특이한 형태를 보이는 도서  3곳

의 방사형 그래 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림 4>의 상단 좌측 그래 는 14개 도서  

합계로 그렸으며 항목의 값이 큰 것에 따라 다

각형 모양의 형태를 보인다. 이는 도서 들의 

공통 인 양상을 나타낸다. 이와 달리, 상단 우

측의 L2 그래 는 좌측으로 뿔 모양을 하고 있

는데, G2 도서자료 추천 항목만이 다른 항목들

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나머지 항목 값은 매우 

작고 행사 후기는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단 좌측 L5 그래 는 B1. 문학 술 로그램 

행사 공지가 가장 많아 우측으로 뾰족하며 행

사 후기들도 상응하는 행사 공지의 반이나 

비슷한 양으로 게시되고 있으므로 항목들이 상

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하단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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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도서 별 게시물 이용 패턴

측의 L11 그래 는 도서  소식 항목이 가장 

많으며, 모든 로그램의 행사 공지보다 행사 

후기 게시물이 4-8배 많으므로 여러 방향으로 

뾰족한 형태를 보인다.

4.3 상 계 분석

상 계 분석을 해 소분류 76개 항목 간

의 상 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해 주제에 

따라 연 성이 있는 소분류 항목들을 두 가지

로 나 어 선택하 다. 먼 , 로그램 5가지의 

각 행사 공지와 해당 행사 후기 간 상 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조합별 상 계수를 구

하 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 다. 

다섯 가지 로그램 개최 시 행사 련 안내

와 공지를 미리 알리고 행사 후 후기 련 게시

물을 업로드하는 것은 로그램별로 높은 상

계를 보이는 항목들이 있었다. 특히, 문학

술 로그램에서는 특화의 상 계수가 0.98, 독

서 로그램의 독서토론도 0.90의 매우 높은 상

계를 보 다. 즉, 행사 공지가 많을수록 행

사 후기도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 로그

램의 청소년 상 행사, 문학 술 로그램의 

일반 인문학 행사, 시 로그램의 참여 체험

형 시도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행사 공지와 

후기 간에 0.6 이상의 높은 상 계를 보 다. 

추가로 4개의 항목 조합들이 상 계가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특화, 독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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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소분류 

 조합 코드
변수명 상 계수

문학 술

로그램

B1a + B2a (행사공지)일반 인문학 + (행사후기)일반 인문학 0.75

B1d + B2d (행사공지)특화 + (행사후기)특화 0.98

독서

로그램

C1b + C2b (행사공지)특화 + (행사후기)특화 0.58

C1f + C2f (행사공지)독서토론 + (행사후기)독서토론 0.90

교육

로그램
D1e + D2e (행사공지)청소년 상 + (행사후기)청소년 상 0.81

취미

로그램
E1b + E2b (행사공지)테마행사 + (행사후기)테마행사 0.60

시

로그램

F1b + F2b (행사공지)원화 시 + (행사후기)원화 시 0.58

F1c + F2c (행사공지)참여체험형 시 + (행사후기)참여체험형 시 0.67

F1d + F2d (행사공지)테마 시 + (행사후기)테마 시 0.54

<표 5> 로그램 행사 공지와 행사 후기의 상 계

론, 청소년 상, 참여 체험형 시와 테마 련 

행사 공지 게시물이 많을수록 후기 게시물도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 도서 에서 가장 많은 게시

물 수를 보여  분류인 도서  자료의 소분

류 항목들이 로그램 소분류 항목들과 상

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해 각각 결합한 조합

을 만들어 상 계 분석을 진행하 다. 그 결

과를 <표 6>에 나타내었다. 

분류 도서  자료의 자료 홍보 에서 소

분류인 최다 출 도서자료는 독서 로그램의 

독서지도 교육(0.95)과 특화(0.8)에서 아주 높

은 상 계를 나타내며, 일반교육과도 높은 

상 계수를 보인다. 한, 일반 북큐 이션은 

분류
소분류 

 조합 코드
변수명

상

계수

도서  자료 

G1b + C1e (자료홍보)최다 출도서자료 + (독서 로그램)독서지도교육 0.95

G1b + C2b (자료홍보)최다 출도서자료 + (독서 로그램)특화 0.80

G1b + D1a (자료홍보)최다 출도서자료 + (독서 로그램)일반교육 0.63

G2a + C1h (자료추천)주제자료추천 + (독서 로그램)청소년 상 0.56

G2b + C1e (자료추천)일반북큐 이션 + (독서 로그램)독서지도교육 0.90

G2b + C2b (자료추천)일반북큐 이션 + (독서 로그램)특화 0.78

G2c + C1f (자료추천)비도서큐 이션 + (독서 로그램)독서지도교육 0.71

G2c + C2c (자료추천)비도서큐 이션 + (독서 로그램)테마행사 0.71

G2c + C2f (자료추천)비도서큐 이션 + (독서 로그램)독서토론 0.63

G2c + D1b (자료추천)비도서큐 이션 + (교육 로그램)도서 련 교육 0.63

G2d + C2c (자료추천)사서 추천자료 + (독서 로그램)테마행사 0.48

G2e + C1e (자료추천)사서 외 추천자료 + (독서 로그램)독서토론 0.55

<표 6> 도서 자료와 독서 로그램의 상 계



8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5권 제2호 2024

독서 로그램의 독서지도 교육과 0.90의 아주 

높은 상 계를 보이고 있으며, 독서 로그램

의 특화와도 높은 상 계를 나타낸다. 비도

서 큐 이션에 련된 도서자료가 독서 로그

램의 독서지도 교육, 테마 행사, 독서토론, 도서 

련 교육과도 높은 상 계를 보여 다. , 

사서 추천자료와 테마 행사, 사서 외 추천자료

가 독서토론, 주제자료 추천과 청소년 상 행

사 간에도 상 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의 상 계 결과를 종합하면, 독서 로그

램의 특화 행사와 테마 행사, 독서지도 교육과 

이용자 참여형인 독서토론 항목이 상 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용자가 직  참여하는 독

서토론이나 독서지도 교육 그리고 참여 체험형 

시와 청소년 상 행사일 때 상 계가 높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에서 도

서 자료의 홍보와 추천 련 게시물이 증가하면 

독서 로그램의 독서지도 교육에 한 게시물

도 증가하는 것을 시사하 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최근 도서 에서 활발하게 이용 

인 SNS 랫폼인 인스타그램의 이용 패턴을 

살펴보기 하여 14개 공공도서 의 계정을 선

정하여 계정 개시일 후 2023년 12월까지의 모

든 게시물의 내용 분류와 분석을 수행하 다. 

이를 해 분류 7개, 분류 16개, 소분류 76

개로 세분된 분류표를 만들었다. 동 분류표를 

기 으로 각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용 

패턴을 악하 다. 이 분류표는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다른 SNS 기반의 내용분석 연구에 활

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정된 공공도서  14

개의 게시물만을 분석한 결과이며 도서 의 개

수와 종류를 변경하면 분석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밝  둔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먼  분류를 기

으로 게시물 수를 비교하 을 때 도서자료 추

천이 가장 많으며 도서  소개  소식이 그다

음이다. 이는 도서 에서 인스타그램을 주로 

도서자료의 추천이나 도서 의 소개  소식을 

홍보하는 데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 김 주 외(202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

다. 둘째, 분류 항목별 비 을 보면 도서자료 

추천이 역시 가장 많았으며, 문학 술 로그

램 행사 공지와 독서 로그램 행사 공지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공공도서 의 주된 행사

와 연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로그램 

에서는 문학 술 로그램이 가장 많으며 다

음이 독서 로그램으로 공공도서 의 문학 분

야에 한 이용자의 일반 인 선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로그램의 소분류 분포에서

는 일반 문화가 가장 많았으며 일반 인문학, 독

서 로그램 유아․어린이 상이 그 뒤를 이었

다. 다섯째, 도서 별 게시물 이용 패턴을 보면 

주로 도서자료 추천이나 문학 술 로그램에 

치 하여 게시물을 많이 올리고 있다. 그 지

만 모든 항목에 고르게 게시하는 도서 도 있

었다. 여섯째, 로그램의 행사 공지 게시물은 

행사 후기보다 훨씬 많은 양을 보 으나 후기

를 더 많이 올리는 도서 도 있었다. 일곱째, 상

계 분석에서는 로그램의 행사 공지와 행

사 후기 간 높은 상 계를 보인 항목은 특화, 

독서토론, 청소년 상, 참여 체험형 시와 테

마이다. 즉, 이들의 공지 게시물이 많을수록 후



 공공도서 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이용 분석과 정책  시사   81

기 게시물도 증가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 자료 홍보  자료 추천과 독서 로그램 간

에는 최다 출 도서와 독서지도 교육, 일반 북

큐 이션과 독서지도 교육 간 상 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공도서 이 인스

타그램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책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스타그램에서 게시하는 

내용은 이용자 심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용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시각 인 콘텐츠, 즉 

사진과 동 상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주목을 받

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제작해야 할 것이다. 인

스타그램 게시물은 규칙 으로 자주 업데이트

하여 이용자에게 지속 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인스타그램에서 도서자료 홍보와 추천 

련 게시물을 제작할 때는 단순 정보 달을 

넘어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해야 할 것이

다. 이용자가 손쉽게 질문하거나 궁 증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락 수단(도서  화번

호, 이메일, 인스타그램 계정, 기타 SNS 계정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극 인 소

통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인스타그램

에서 도서자료의 홍보나 추천 게시물을 올릴 때

는 련 로그램의 행사와 연계하여 이용자의 

소통  행사 참여를 진해야 할 것이다. 독서

지도, 독서토론, 특화  테마 행사 등과 련된 

도서와 자료를 추천하고 홍보하여 이용자와의 

소통을 확 하고 로그램 참여를 독려해야 한

다. 도서 추천과 행사 공지가 이용자 참여로 연

결되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주제를 정하

며 이후 모든 활동에 체계 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 퀴즈, 투표, 도 과제, 할인 혜택, 로모션 

등을 통해 이용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

이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

이나 MZ세 를 상으로 할 때는 이들의 극

인 참여를 장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공공도서 에서 행사를 기획할 때는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SNS 채 을 활용

하여 홍보활동을 극 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다. 행사 정보와 소식 공지를 극 으로 공유

하고 이용자들의 참여를 진해야 하며, 행사 

후에는 이용자가 행사 후기를 공유하고 커뮤니

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향후 행사에 한 계속된 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다섯째, 공공도서 이 치한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역 문화 행사, 지

역 작가의 책 소개, 지역 역사에 련된 자료를 

게시함으로써 지역 사회와의 유 감을 형성하

고 이용자그룹을 만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  시사 을 통해 공공도서 은 

인스타그램을 효과 으로 활용하여 이용자와

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서 의 정보서비스  

이용자 참여 활동을 지속 으로 발 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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