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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국내 학도서 에서 운 하는 유튜  콘텐츠에 한 내용분석과 이용자의 댓 에 한 감성 반응 

분석을 통해 국내 학도서 들의 유튜 를 활용한 도서  서비스에 해 종합 인 분석과 평가를 하 다. 연구 

분석 상은 61개 학도서 의 2,169개 유튜  콘텐츠와 이용자의 댓  6,487개 다. 연구결과로 국내 학도서 의 

유튜  콘텐츠는 분류  ‘자료’ 콘텐츠의 수량이 가장 많고 ‘소통’ 콘텐츠와 ‘교육’ 콘텐츠가 뒤를 이었으며, ‘홍보’ 

콘텐츠가 가장 었다. 소분류  ‘정보서비스’ 콘텐츠의 수량이 가장 많았으며 연구지원 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수록하 다. 국내 학도서 의 유튜  콘텐츠를 열람한 이용자의 감성 반응에 한 분석에서 이용자 감성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분류는 ‘자료’ 콘텐츠와 ‘소통’ 콘텐츠 다. 이용자 감성 반응은 모든 범주의 콘텐츠에서 정 

반응이 부분이었고 부정 반응은 정 반응에 비하여 었으며, 빈번히 나타난 이용자 감성 표 은 ‘좋다’ 다. 

한, 이용자 감성 반응에 사용된 어휘는 유튜  콘텐츠의 내용에 한 표 보다 상에 등장하는 인물에 한 

표 이 많았다. 이용자의 평가는 콘텐츠의 기술  품질에 한 것 평가보다 콘텐츠의 내용에 한 것이 많았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comprehensive analysis and evaluation of library services using YouTube 

through content analysis of YouTube content and emotional response analysis of user comments. 

This study analyzed 2,169 YouTube contents and 6,487 comments of users from 61 university librari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data’ content was the largest among 4 categories, followed 

by ‘communication’ and ‘education’ content, and ‘promotion’ content. Among the sub-classifications, 

the number of ‘information services’ contents was the largest. In the analysis of users’ emotional 

responses to YouTube content, the major categories of users’ emotional responses were ‘data’ content 

and ‘communication’ content. Most of the user’s emotional responses were positive in all categories 

of content, and the most frequent user emotional expression was ‘good’. In addition, the vocabulary 

used in the user’s emotional response was more about the person appearing in the video than the 

expression of the content of YouTube contents.

키워드: 유튜  콘텐츠, 내용분석, 감성 반응 분석, 학도서  서비스, 도서  이용자 

YouTube contents, content analysis, emotional response analysis, university library service, 

library user

*
**
***

본 연구는 2022년도 남 학교 석사학  논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임.

남 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sarang1061@naver.com) (제1 자)

남 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ihkim@jnu.ac.kr) (교신 자)

￭

￭

논문 수일자:2023년 2월 14일  ￭최 심사일자:2023년 3월 4일  ￭게재확정일자:2023년 3월 20일

정보 리학회지, 40(1), 73-93, 2023. http://dx.doi.org/10.3743/KOSIM.2023.40.1.073

※ Copyright © 2023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74  정보 리학회지 제40권 제1호 2023

1. 서 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유튜 (YouTube)는 세계에서 가장 리 사

용되고 있는 구 (Google)에서 운 하는 동

상 공유 랫폼이다. 유튜 는 2005년 2월 페이

팔(PayPal) 사의 직원이었던 채드 헐리(Chad 

Hurley), 스티  첸(Steve Chen), 조드 카림

(Jawed Karim)이 ‘유튜  사’를 공동 설립하

면서 시작된다. 미국에서 첫 서비스를 개시하

으며 첫 유튜  콘텐츠의 제목은 ‘Me at the 

Zoo’이었다(Karim, 2022). 유튜  콘텐츠의 형

태는 형식상 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내용

상 텍스트, 이미지, 음원 등 다양한 형태를 포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 이동통신 기술의 향상과 고화질 스마트

폰의 범 한 보 은 유튜 의 확장을 가속하

고 있다. 유튜 는 욕망을 리 충족시켜주고, 스

트 스를 해소해주고, 삶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한다( 보라, 2019). 

유튜 는 상으로 달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구든, 무엇이든 공유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

유의 장이 되었다. 유튜 의 특징  하나는 정

보교환 과정에서 시공간의 제약이 다는 이

다. 이에 따라 정보를 수집, 보존, 유통하는 도서

에서 유튜  채  운 은 활발히 증가하는 추

세이다. 국내 학도서  유튜  채 은 2009년

으로부터 개설되기 시작하여, 2019년까지 연평

균 2.09개 채 이 개설되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

오다가, 2020년과 2021년에는 연평균 19개 채

이 개설되는 격한 활성화 추세를 보 다. 

최근 유튜 를 통한 도서  서비스에 심이 

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유튜  채 을 운

하지 않던 학도서 의 활발한 개설이 이어질 

것이라는 망을 할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이미 유튜 의 주요한 이용

자들이다(Joo, 2019). 2021년 기  20 의 온

라인 동 상 시청 시간은 1주일 평균 143분으

로 10 부터 60 의 1주일 평균 시청 시간인 

109.32분에 비하여 1주일 평균 33.68분 더 높게 

나타났으며, 유튜 는 온라인 동 상  91.8% 

사용률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 다(Nasmedia, 

2021). 여러 종류의 도서  에서 특히 학도

서 의 유튜  운 을 분석하여야 하는 이유이

다. 학도서 의 주 이용자인 학생의 활용도

가 높은 유튜 를 학도서 의 서비스에 활용

할 때 이용자 만족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학도서  유튜  채 은 서로 다른 

유형의 콘텐츠를 수록하고 있었다. 이용자의 

높은 심을 받은 콘텐츠가 있었던 반면, 이용

자의 심에서 소외된 콘텐츠가 있었다. 일부 

콘텐츠가 이용자의 심에서 소외된 것은 콘

텐츠의 내용과 이용자 심사가 서로 부합하

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국내 학도

서 의 유튜  채 에서 어떠한 내용 유형의 

콘텐츠를 수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범주

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유튜  콘텐츠 내용 

선정에 이론  토 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 학도서  유튜  콘텐츠에 첨부된 댓

에는 콘텐츠에 한 이용자의 태도가 담겨 있

었다. 댓 은 이용자의 의견을 악하는 주요

한 도구이다. 학도서 은 유튜  채  운

에 이용자 반응을 고려하여 운 할 때, 서비스 

만족을 통한 이용 증 를 도모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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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내 학도서 의 유튜  콘텐츠의 댓

에 담긴 이용자의 정․부정 반응을 ‘이용자 

감성 반응’으로 지칭하고, 이를 콘텐츠 범주별, 

학별로 분석하여 이용자의 반응을 고려한 

유튜  채  운 의 이론  토 를 마련할 필

요가 있다.

국내 모든 학도서 이 홈페이지를 운

함에도 유튜 를 통한 서비스를 운 하는 

학도서 은 217개 4년제 학의 도서   61

개 학에 지나지 않아 조한 것으로 악되

었다. 이는 유튜 를 통한 도서  서비스 제공

에는 상 제작의 문성이 필요하다는 에

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유튜 가 상 

매체라는 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효과

으로 달할 수 있다는 장 에도 불구하고, 

여타 소셜 미디어에 비하여 아직 많은 국내 

학도서 이 유튜 를 활용하여 도서  서비스

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 학계에서도 

학도서 에서 유튜  서비스 련 연구들이 부

족한 실정이다. 학도서 의 SNS를 이용한 

도서  서비스에 한 기존 연구는 페이스북, 

트 터, 블로그 등을 통한 서비스를 다루고 있

었으며, 유튜 를 통한 학도서  서비스 효

율 증진에 한 심은 부족하 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학도서 이 유튜  채 을 통

해 다루는 콘텐츠에 한 내용분석과 이용자

들의 댓 에 한 감성반응 분석을 통해 학

도서 들의 유튜 를 활용한 도서  서비스에 

해 종합 인 분석과 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로 향후 학도서 의 유튜  채

의 효과  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한다.

1.2 연구문제

국내 학도서 의 유튜  채  운  효과 

증진 방안 마련을 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

정하고, 연구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결론을 도

출하고자 한다.

1) 국내 학도서 의 유튜  채  운  

황은 어떠한가?

2) 국내 학도서 의 유튜  콘텐츠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분류로 범주화할 수 있는가?

3) 국내 학도서 의 유튜  콘텐츠에 한 

이용자 감성 반응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도서관 서비스의 유튜브 활용

학도서 은 주요 이용층인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유튜 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므로 유튜 의 특성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학

자들은 학도서 의 서비스와 유튜 의 특성을 

목하여 기 할 수 있는 성과에 해 다음과 같

이 정리하 다.

첫째, 유튜 를 통하여 학도서 의 공유 기

능을 강화할 수 있다(변회균, 조 양, 2013). 유

튜 는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공유하는 장(場)

이다. 유튜 를 통하여 공유 문화를 학도서

의 서비스에 목한다면, 학도서 이 소장하

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이용자의 요구 사이에 

가교(假橋)로서 학도서 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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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유튜 는 학도서  리터러시 교육의 

효율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

니아 도서 에서는 유튜 를 활용한 성인의 리

터러시 함양 서비스(California Library Literacy 

Services, CLLS)를 운 하 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놓치거나 교육에 근이 

열악한 환경의 이용자들이 유튜 를 통하여 

문  강사가 제공하는 성인과 학생들의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리터러시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김희정, 2014). 도

서 의 리터러시 함양 서비스를 통한 외활동

의 성공은 도서 의 사명과 유튜 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라이버시 존 에 최 화된 특성이 

잘 어우러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셋째, 유튜 는 학도서 에서 이용자 맞춤

형 정보서비스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튜

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심사를 분

석하여 추천 콘텐츠를 노출하는 기제(機制)를 

갖추었다(이은진 외, 2021). 학도서 에 유튜

의 알고리즘 기반 서비스를 목하면, 이용자

의 유튜  콘텐츠 검색과 시청 패턴으로 심사

를 유추하여 정보를 추천하는 이용자 맞춤형 

학도서  정보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이

러한 알고리즘 서비스는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

은 컴퓨터에는 검색 기록이 남지 않고 이용자 개

인이 유튜  계정에 로그인한 기기에서 로그인 

상태만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이 작동하지만, 개

인 라이버시 측면에서의 개선 도 연구되고 

있다. 

유튜 를 도서  서비스에 활용한 효과에 

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  서비스에 소셜 미디어

를 활용한 기존 연구들을 먼  분석하고 유튜

를 활용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분류기 을 통해 본 연구

의 내용분석 분류기 으로 활용해 보고자 한다.

도서  서비스에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기존 

연구들은 크게 이용자나 사서에게 설문과 면담 

조사의 양  방법론을 이용하거나 사례 연구의 

질  연구방법을 이용하 다. 

먼  사서들에게 설문 조사를 한 연구들(김지

은, 노 희, 2013; 임정 , 2012; 차병철, 2018; 

최연진, 정연경, 2013)은 소셜 미디어의 도서  

서비스 활용에 한 조사를 통하여 담 인력 

부족, 게시물 업로드와 팔로워의 부족 등의 문

제 이 있음을 지 하고, 소셜 미디어 운  

담 의 구성, 소셜 미디어 교육 시행, 소셜 미디

어의 특징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등의 개선 방

안을 제시하 다. 임정훈(2020)은 사서 교사를 

상으로 개별 면담 조사에서 소셜 미디어 마

 의체의 구성, 소셜 미디어 서비스 제공 

상의 확장, 다양한 콘텐츠의 제공, 소셜 미디

어를 다루는 사서의 문성 향상을 제안하 다. 

한편, 조수연(2018)은 소셜 미디어를 매개로 하

는 서비스를 체험한 도서  이용자에게 기술수용

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을 용하여 분석하 다. 이 분석을 통하여 도

서 이 이용자에게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

한 서비스에서 발생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이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하고 지속  

이용 의도를 고취하는 것을 검증하 다.

도서  서비스에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례

를 분석한 연구들(김수 , 2011; 이수상, 2012; 

조재인, 2008)은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해

외 도서 들의 소셜 미디어 운  황과 게시

물의 유형, 이용자와의 소통에 하여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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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담 인력확충, 커뮤

니 이션 강화 등 국내 도서 에 용할 방안

을 제안하 다.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도서  서비스에 한 

연구로 선행연구 범 를 확장하여 다음과 같은 

도서 에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 콘텐츠 분류기

을 참조하 다(<표 1> 참조).

유튜 를 도서  서비스에 활용한 효과에 한 

해외 연구는 2010년 부터 시작되었다. Nicholson 

(2010)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상 제작과 배

포의 향력을 연구하 다. 도서  문가가 제

작한 상을 유튜 에 게시하고 이를 수업 과

정으로 등록한 후, 이를 이수한 이용자 반응을 

분석하여 유튜  콘텐츠 배포는 학교 교육에 

정 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검증하 다. 

Colburn과 Haines(2012)는 도서  마 에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례들을 추출하여, 

유튜  콘텐츠의 조회 수를 분석하고 상 제

작자 면담을 통해 도서  마  도구로서 효

과가 높고, 도서  서비스의 다양한 분야에 유

튜 의 활용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하 다. 국

내 연구는 노지윤과 노 희(2020)가 국내 44개 

공공도서 과 국외 12개 공공도서  유튜  채

 콘텐츠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유튜  채

 운 상 한계 사항으로 근성 부족, 콘텐츠

의 주제별 기획  제작 능력 부족, 운 의 지속

성과 최신성 부족 등을 지 하 다. 해결방안으

로 도서 의 특수성과 목 성을 고려한 콘텐츠

의 확보, 극 인 홍보, 근성 제고, 공공도서

에서 운  채  명시, 이용 친화  인터페이

연구자 콘텐츠 유형

Yaun & Meszaros(2006) 공지사항, 질문과 제안, 행사, 도서  자료, 직원, 자료원

Farkas(2007) 뉴스, 주제, 워크 , 참고 사, 북클럽, 독서 지도, 마 , 커뮤니티

김수 (2011) 공지사항, 도서  소식  서비스, 정보, 신착도서, 교육  행사, 사진갤러리, 멀티미디어, Database

이수상(2012)
시설 이용, 정보자원 이용, 정보서비스 이용, 이용 교육, 일반공지, 도서  주  행사, 타 기 과 
단체 주  행사, 도서  웹의 정보 링크, 타 기 과 단체 웹의 정보 링크, 사진, 동 상, 기타

이미연, 김성희(2012)
도서  행사, 도서  소식, 추천 자료, 서비스, 정보원, 기타, 도서  소개, 사진갤러리, 도서  
교육, 신착 자료, 미디어실, 활동, 외부 홍보, 공지사항, 통계, 도서  미래

오의경(2012)
도서  이용 련, 도서  자료 이용 련, 자료  추천, 도서  소식, 칼럼과 기사, 일상, 잡담, 
로그램 안내

최연진, 정의경(2013) 뉴스, 북클럽과 독서자문, 커뮤니티 형성

김지은, 노 희(2013)
도서  이용 련 소식, 도서  행사 안내, 도서  자료 이용 련, 자료 추천, 도서  칼럼 
 기사, 일상  잡담, 사진  동 상 자료

심지 (2017)
도서  행사, 도서 추천, 도서  운 , 도서  서비스, 도서  장서, 유용한 정보 공유, 도서  
소식, 친근한 메시지, 도서  SNS 링크, 홍보 포스터 링크, 사진 링크, 지자체 SNS 링크, 뉴스 
링크, 추천도서 링크, 안내문 링크

조수연(2018)
공지사항, 도서  소식과 서비스, 도서  련 뉴스 등, 도서 정보(신착 정보 등), 교육  행사, 
이벤트 정보

노지윤, 노 희(2020)
도서  홍보, 신규 서비스, 로그램, 히스토리, 도서  소식, 공연  행사 상, 시회, 행사 
 축제 상, 교육 로그램, 로그램 참여와 활동 동 상, 로그램 결과물, 소장 자료 추천 
 소개, 인터뷰, 도서  이용 안내, 자체 제작 콘텐츠, 로그램 결과물, 이벤트, 기획 콘텐츠

소하은, 차미경(2021) 공지, 소식, 자료, 서비스, 시설, 행사, 타 기 , 일상

<표 1> 도서  소셜 미디어 콘텐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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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구축, 도서 의 문성과 교육성을 부각, 통

합 유튜  채 의 운 , 이용자 기반 콘텐츠의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하 다. 성유경 외(2021)

는 학교도서 의 유튜  활용에 한 연구에서 

유튜  채  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 교사

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1차 설문 조사를 

통해 결론된 도출을 바탕으로 이를 장에서 

용하도록 한 후, 2차 설문 조사 후, 1차 설문

과 2차 설문을 비교 분석하여 학교도서  서비

스에 유튜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도출했

다. 학교도서  유튜  운  활성화 방안으로

는 유튜  채 의 홍보 확 , 학교도서 의 구

조  유튜  체제 확립, 교육청 차원의 지원, 사

서 교사의 개인  노력이 필요함을 규명하 다. 

2.2 감성 반응 분석

오늘날 감성 반응 분석 방법은 다량의 데이

터에서 빠르고 객 으로 감성을 추출하기 

하여 ‘컴퓨터 로그램을 통한 감성 분석’의 개

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오유진, 2022). 컴

퓨터 로그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감성 분석

의 정의는 ‘작성된 텍스트에 담겨 있는 태도를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여 추정하는 분석’이며 

텍스트에 사용된 단어가 가진 정, 부정의 강

도를 통하여 추산할 수 있다(김지 , 2020). 일

반 인 감성 반응 분석 과정은 단어  감성 포

함 여부를 단하고, 감성이 포함된 단어에 

하여 정, 립, 부정의 극성을 구분하며, 극성

의 강도에 수를 부여하는 순서로 구성되었다.

감성 어휘를 선별하고, 선별된 감성 어휘의 

극성을 단하고, 감성 수를 코딩하여 ‘감성 

어휘 사 ’을 구축하는 일련의 감성 분석 과정

은 객 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개발자의 주

 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와 같은 이유로 국내 학계에서는 상용화된 감

성 분석 사 을 사용하기보다는 감성 분석 작

업이 필요한 연구의 목 에 합한 ‘감성 사 ’

을 매번 연구마다 새로이 구축, 차용, 변용하여 

사용하 다(안정국, 김희웅, 2014). 군산 학교 

Data Intellegence Lab에서는 14,843개의 감성 

어휘를 수록한 KNU 한국어 감성 사 (KNU 

Sentiment Lexicon)을 구축하 다. KNU 감

성 사 은 표 국어 사 의 동사, 명사, 형용

사, 부사의 뜻풀이를 딥러닝 하여 어휘와 함께 

어휘에 담긴 정, 립, 부정의 극성과 극성의 

강도를 함께 수록하 다(김진순, 2022). KNU 

한국어 감성 사 의 개발 과정에서는 개발자의 

주  단 개입으로 인한 오류를 이기 하

여 다수의 코더 간 어휘 선별과 극성 분별과 텍

스트 검증을 거쳐 객 성을 높 다. 한, KNU 

한국어 감성 사 은 신조어와 이모티콘을 감성 

어휘로 포함하여 본 연구와 같은 소셜 미디어

의 댓 에 나타나는 비정규  표 의 감성 분

석에 합하 다.

학도서  서비스에 유튜 를 활용하는 연

구에서 이용자 반응을 측정한 사례는 없었으며, 

연구 사례 검토 범주를 확장하여 도서  서비

스에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안에 한 선

행연구에서도 댓 에 담긴 이용자 반응을 측정

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수상(2012)은 페이스북

을 운 하는 국내와 미국의 20개의 학도서

의 페이스북 운  황과 게시물의 유형, 이용

자와 소통 황 등을 조사하 는데, 도서 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한 소통 황에 한 평

가에 ‘좋아요의 수’, ‘댓  수’, ‘공유하기’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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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설정하 다. 분석결과, 한국은 ‘좋아요’ 

비율과 ‘댓 ’ 비율에서, 미국은 ‘공유하기’ 비

율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그만큼 

이용자들이 게시물의 내용을 읽고 공감의 표시

를 한다는 의미로 분석하 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국내 학도서 에서 수록한 유튜

 콘텐츠 내용분석과 이용자들의 댓 에 한 

감성 반응 분석을 통해 학도서 들의 유튜

를 활용한 도서  서비스에 해 종합 인 분석

과 평가를 하고자 하 다. 이 연구에 상이 된 

유튜  채 을 운 하는 학도서 은 국내 217

개 학의 학도서   총 61개 다. 연구 

상 선별 과정에서 한 학도서 이 단과 학별, 

캠퍼스별로 다수를 유튜  채 을 운 하는 사

례, 유튜  채 명에 학도서 의 명칭이 포함

되었으나 해당 학도서 의 운  여부가 불분

명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세 가지 기

을 수립하여 학도서 의 유튜  채 을 선

별하 다. 첫째, 복수의 유튜  채 을 운 하

는 경우, 하나의 표 채 만을 채택하 다. 둘

째, 학도서  홈페이지에 링크된 유튜  채

을 우선으로 채택하 다. 셋째, 학도서  홈

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지 않고, 직  운  여부

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학도서 에 유선으로 

표 유튜  채 을 문의하여 채택하 다. 

3.1 유튜브 콘텐츠 내용분석 방법

유튜  채 을 운 하는 국내 61개 학도

서 의 유튜  채  구독자 수는 25,970명, 61

개 학도서 당 평균 구독자 수는 약 425.74

명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 상인 학도서 의 

유튜  콘텐츠 수는 2,169개, 학당 평균 콘텐

츠 수는 약 35.56개이었다. 국내 학도서 의 

유튜  채 에 수록된 콘텐츠에 한 조회 수

는 5,219,388회, 학당 평균 조회 수의 평균

은 약 85,563.73회이었다. 이러한 데이터는 2022

년 3월 1일 3시부터 같은 날 4시까지 크롤링

(Crawling)으로 수집하 다. 데이터를 크롤링

으로 수집한 이유는 수집 상 데이터의 양이 

수작업으로 수집할 수 없을 정도로 방 하며, 

수작업 경과 시간 동안 유튜  콘텐츠 는 댓

의 삭제 는 수정, 조회 수의 변경 등 데이터 

변질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터의 

변경이 비교  은 야간에 크롤링 경과 시간을 

단축하며 수집하여 데이터의 변질을 다.

학도서  유튜  콘텐츠 분류기 을 마련

하기 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범주를 참고

하고자 하 으나, 국내 연구  학도서 에 

유튜 를 활용하는 방안에 한 선행연구는 없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 에 소셜 미

디어를 활용하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콘텐츠 

분류 항목(<표 1> 참조)을 참고하고 분류체계

의 일 성과 논리성, 유튜  콘텐츠의 특이성, 

유튜  채 의 디 토리 구성 등을 고려하여 

유튜  콘텐츠 1차 범주표를 만들었다. 이러한 

1차 범주표를 토 로 유튜  콘텐츠 100개를 

무작 로 추출하여 이에 한 내용분석을 통하

여 1차 범주표를 본 연구의 분석에 용할 수 

있는지 비 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를 

해 이와 같은 수정과정을 2차례 거친 후에 정보

학과 미디어를 공한 C 학 교수의 자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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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최종 범주를 확정하 다. 본 연구에서 수립

한 유튜  콘텐츠의 유형 분류의 범주와 각 범

주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내용분석을 해 학도서 의 유튜  콘텐

츠 상 2,167개를 모두 시청하여 주된 내용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단하여 코딩하 다. 

하나의 콘텐츠에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이 복합

으로 담긴 경우, 상 내에 가장 긴 시간이 할애

된 내용의 범주에 분류하 다. 분류의 내용 

범주에는 포함되나 소분류의 어느 내용 범주에

도 속하지 않는 내용이 콘텐츠의 주된 내용으

로 악된 콘텐츠는 각 분류 아래 기타 범주

에 코딩하 다. 내용분석 작업은 연구자를 포

함한 두 명의 코더가 수행하 으며, 코딩의 기

에 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각각 분류 작업

을 수행하 다. 분류 결과에 하여 코더 간 불

일치한 결과를 보인 내용은 의를 통해 최종

인 결론을 내렸다. Intercoder reliability는 90.5%

를 보여 신뢰도를 확보하 다.

3.2 유튜브 콘텐츠 감성 반응 측정 방법

유튜  콘텐츠 감성 반응의 측정을 한 이용

자의 댓  6,487개를 2022년 3월 1일 03시부터 

범주 내용

홍보

황 치, 시설, 직원 구성, 규모, 소장 자료 등 실황

역사 연 , 역  장 등 기록

정책 사명, 비 , 발  계획 등 미래 계획

마 홍보를 한 콘텐츠

소식 일반 공지, 도서  련 뉴스 등 알림

기타 홍보물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홍보 성격을 가진 제작물

자료

자료 내용 자료의 내용 일부 는 부 게시 는 요약

자료 추천 추천 자료와 신착 자료 등 자료 소개

자료 평론 평론가  직원, 이용자의 자료 비평  독서 토론

정보서비스 상호 차, 연구지원, 참고 사 등 서비스

도서 낭독 문자 자료를 청각 자료로 변환한 콘텐츠

기타 자료물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료 성격을 가진 제작물

교육

이용 교육 시설 이용, 정보자원과 정보서비스 이용 등에 한 이용자 교육

강연 교육  내용을 포함한 강의와 연설

인터뷰 명사, 자, 독자, 평론가 등과 면담

평생교육 도서 의 기획으로 실시한 비교과 교육의 안내  결과

메이커 스페이스 도서 이 내외의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에서 활동의 안내  결과

기타 교육물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교육 성격을 가진 제작물

소통

행사 행사의 안내  결과물

공연과 시회 음악과 술 기반 행사의 안내  결과

소모임 북클럽, 동아리 등 소모임 련 안내  결과

기획물 직원  이용자에 의해 제작된 주제성을 가진 제작물

이벤트 도서 이 기획한 포상성 기획의 안내  결과

기타 소통물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통 성격을 가진 제작물

<표 2> 학도서  유튜  콘텐츠 범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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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04시까지 크롤링(Crawling)으로 수집

하 다. 유튜  콘텐츠에 첨부된 댓 에서 정

확한 감성 수를 추출하기 하여 댓 을 

처리하 다. 댓  처리는 총 2단계로서, 1단

계는 이용자 감성 반응과 무 한 댓 을 선별

하여 제외하는 과정이었다. 2단계는 1단계를 

통하여 수집된 댓 을 자연어 처리에 합한 

형태로 변형하는 작업이었다. 처리를 마친 댓

을 이썬 v.3.8 환경에서 한국어 형태소 분

석 라이 러리 코엔엘 이(KoNLPy) v.0.5.2 

패키지  Okt 라이 러리 v.1.0를 활용하여 댓

에서 자연어 어구를 추출하 다. 자연어 처리 

과정에서 텍스트에 한 정규화(normalization), 

토큰화(tokenization), 어간 추출(stemming)을 

거쳐 감성 반응 분석 코딩 데이터 단 의 어구 

리스트(phrase extraction)를 확보하 다.

댓 의 감성 수 측정은 자연어 처리된 어

구를 KNU 감성 사 의 어구와 코딩한 1차 측

정 과정을 거쳤다. 감성 수는 KNU 감성 사

의 어구 수에 따라 매우 정, 정, 립, 

부정, 매우 부정에 각 +2 , +1 , +0 , -1 , 

-2 으로 산정하 다. 댓 별로 감성 수를 산

정하고, 콘텐츠에 첨부된 댓 의 감성 수를 

합산하여 콘텐츠별로 감성 수를 추산하 다. 

1차 측정의 컴퓨터를 활용한 자동화 처리 과정

에서 발생한 기계  오류를 검수하여 수정하는 

2차 측정을 수행하 다. 감성 수 2차 측정은 

연구자를 포함한 두 명의 검수자가 수행하 으

며, 사 에 검수 기 을 검수자가 숙지하고, 검

수 후 결과를 비교하여 불일치한 내용에 하

여 검수자 간에 만족할만한 합의가 나올 때까

지 의 후 반복 수행하여 최종 결과를 확보하

다. Intercoder reliability는 97.7%를 보여 높

은 신뢰도를 보 다.

이용자 감성 반응은 수집된 콘텐츠의 조회 

수, 댓 에 산정된 감성 수를 이용자 감성 반

응 산술 수식에 입하여 산출하 다. 콘텐츠

의 댓 에 산정된 감성 수를 콘텐츠 조회 수

로 나 고 데이터의 유실을 방지를 임의의 상

수 1,000을 곱하는 다음의 수식에 입하여 콘

텐츠별, 범주별, 학별로 취합하 다.

이용자감성반응점조회수
감성점수

× 

이러한 방식으로 댓 의 감성 수를 측정하

고 이에 한 시는 <그림 1>과 같다.

콘텐츠 제목: 새학기 맞이 도서  시설  이용 안내

조회 수: 1350회

댓 1: 시설도 깔끔하고 햇빛도 잘 들어오니 공부하기 딱 좋은거 같아요~!!
댓 2: 도서  홈페이지 이용 안내가 없어서 아쉽네요.
댓 3: 넓은 창으로 햇살이 잘 들어오고요~ 아늑한 분 기로 편안함을 갖게 해주는 공간이 요~^^
댓 4: 상이 어지러워요. 최악의 상입니다.

감성 수: 깔끔하다(+1), 잘(+1), 좋은(+2), 아쉽다(-1), 잘(+1), 아늑한(+1), 편안(+2), ^^(+1), 
어지럽(-1), 최악(-2)

이용자감성반응점

×  점

<그림 1> 이용자 감성 반응 산술 시



82  정보 리학회지 제40권 제1호 2023

4. 연구결과

4.1 대학도서관 유튜브 콘텐츠 내용분석

국내 학도서 의 유튜  채  개설은 217

개 국내 4년제 학도서   61개 학도서

으로 부진하 으며, 각 학도서 의 유튜  

채  운  황은 콘텐츠의 분포와 이용자 감

성 반응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 다. 1개의 유

튜  콘텐츠를 수록하고 있는 학도서 으로

부터 300여 개의 콘텐츠를 수록하고 있는 학

도서 까지, 유튜  채 의 구독자가  없

는 학도서 으로부터 10,000명 이상의 구독

자를 보유한 학도서 까지, 유튜  채 에 

수록된 콘텐츠에 10회 미만으로 조회 기록을 

보유한 학도서 으로부터 3,000,000회 이상 

조회 기록을 보유한 학도서 까지 운  황

은 학도서  별로 큰 차이를 보 다. 활발한 

운  황을 띄는 학도서 의 유튜  채 은 

다량의 콘텐츠를 수록하고 이용자의 댓  참여

가 풍부하 으며, 활발한 운  황을 띄지 않

는 학도서 의 유튜  채 은 콘텐츠의 수량

이 고 이용자의 댓  참여가 드물었다. 그러

나 최근 국내 학도서 의 유튜  채  개설 

증 추이이므로 향후 유튜  채  운 이 개

선될 것으로 기 할 수 있었다.

국내 학도서 의 유튜  콘텐츠는 ‘자료’ 

콘텐츠가 759개, 약 34.99%의 비율로 가장 많

고 ‘소통’ 콘텐츠가 634개, 약 29.23%의 비율, 

‘교육’ 콘텐츠가 506개, 약 23.33%의 비율로 뒤

를 이었으며, ‘홍보’ 콘텐츠가 270개, 12.45%의 

비율로 가장 었다(<그림 2> 참조).

<그림 2> 국내 학도서  유튜  콘텐츠 분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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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도서 이 체로 다량의 콘텐츠를 

수록한 분류는 ‘자료’ 콘텐츠이다. 이는 학

도서 의 자료 수집, 보 , 제공 서비스 수행의 

임무에 상을 매체로 한 유튜 의 특성이 발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분류 ‘자료’ 콘

텐츠 에서도 가장 많은 수량이 수록된 소분

류는 ‘정보서비스’ 콘텐츠이며, ‘정보서비스’ 콘

텐츠는 375개로서 국내 학도서  유튜  콘

텐츠  17.29%의 비율을 차지하 다. ‘정보서

비스’ 콘텐츠에는 연구지원 서비스를 내용으로 

수록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국내 학도서

이 연구지원 서비스 제공 방편으로 유튜 와 

같은 상 매체를 활용할 경우, 이용자의 이해

도를 높이기 한 편집에 유리하고, 온라인 매

체를 이용자의 열람에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

음을 고려한 운 으로 보 다. 

국내 학도서 이 체로 소량의 콘텐츠를 

수록한 분류는 ‘홍보’ 콘텐츠이다. 이를 통하

여 학도서 이 홍보 수단으로서 유튜 보다 

홈페이지 는 메신  등, 여타 소셜 미디어를 

더 효과 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

다. 국내 학도서 은 공지와 황 등의 내용

을 텍스트 는 이미지를 통해 정확하게 달하

는 경우, 유튜 에 게시하 을 때보다 빠르게 

달된다고 단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런데 ‘홍보’ 콘텐츠에 첨부된 댓 의 작성

자를 분석한 결과, 학생이나 학원생, 교수, 

교직원 등 학 내 이용자가 작성한 댓 과 더

불어, 학 구성원 외의 이용자가 작성한 댓

이 있었다. 한, 일부 학도서 에서는 360도 

〫노라마 상과 같은 ‘홍보’ 콘텐츠를 21개 수

록하여 이용자에게 정 반응을 얻었으며, 일

부 학도서 에서는 학도서 의 건축물의 

변천사를 기록하는 콘텐츠를 7개 수록하여 유

튜 의 콘텐츠를 사료(史料)로 활용하고 있었

다. 이는 학도서  유튜  채 의 ‘홍보’ 콘텐

츠의 학도서 을 외부에 홍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과 기록 보존 도

구로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 학도서 의 홍보 수단으로서 효율성을 

갖는 기존 활용 인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홍보 

활동 유지와 함께, 학 외부 홍보의 수단과 기

록물의 성격을 갖는 상으로서 유튜 의 ‘홍

보’ 콘텐츠를 특화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단할 수 있었다.

국내 학도서 의 유튜  채 에 분류 ‘소

통’ 콘텐츠는 ‘자료’ 콘텐츠 다음으로 많이 수록

되어 있었는데, ‘소통’ 콘텐츠가 634개로 ‘교육’ 

콘텐츠 506개보다 128개 더 많은 수량을 수록

하고 있었다. 국내 학도서 이 유튜  채  

활용을 통해 이용자에 한 교육뿐만 아니라, 

이용자 친화력을 확보를 통해 소통하는 것을 

목 을 띄고 있는 것을 ‘소통’ 콘텐츠의 높은 비

율에서 확인하 다. ‘소통’ 콘텐츠에는 문

이거나 심오한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으며, 일

반 유튜  채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가볍고 일상 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다. 

학도서 이 ‘소통’ 콘텐츠에 많은 비 을 둔 것

은 국내 학도서 의 ‘이용자 심 서비스’와 

유튜 의 높은 ‘친화력’의 상응 효과로 유추할 

수 있었다. 

국내 학도서 의 유튜  채 에 분류 ‘교

육’ 콘텐츠는 ‘소통’ 콘텐츠에 이어 많은 수량을 

수록하고 있었다. 여타 종류의 도서 보다 교

육  기능을 시하는 학도서 의 사명이 반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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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도서 의 유튜  채 의 소분류 분

석에서 분류 ‘자료’ 콘텐츠  소분류 ‘도서 낭

독’ 콘텐츠는 65개로서 국내 학도서 의 유튜

 콘텐츠  약 3.00%의 비율을 차지하여 여

타 범주의 콘텐츠보다 비교  은 수량이 수록

되었으나 일부 학도서 은 ‘도서 낭독’ 콘텐

츠를 해당 학도서 의 콘텐츠  약 89.66%

의 비율로 집 으로 수록하고 있었다. 국내 

학도서 의 유튜  콘텐츠  ‘도서 낭독’ 콘

텐츠의 수록 수량이 은 은 ‘도서 낭독’ 서비

스에 유튜 를 신하는 매체를 홈페이지를 통

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유튜  콘텐츠 업로드 

데이터의 시간 길이 한정으로 ‘도서 낭독’ 콘텐

츠를 수록하기에 부 합함이 작용한 것으로 유

추되었다. 향후 학도서 의 유튜  채  운

에 ‘도서 낭독’ 콘텐츠를 제작할 때 상을 매

개로 하는 유튜 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각 장

애인을 한 자막을 첨부한 유튜  콘텐츠의 

개발, 유튜  콘텐츠의 길이에 합한 시와 수

필의 이해를 돕기 한 상을 첨부한 유튜  

콘텐츠의 개발이 ‘도서 낭독’ 콘텐츠를 통한 유

튜  채  운 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단할 수 

있었다.

분류 ‘소통’ 콘텐츠 에서 가장 많은 수량

이 수록된 소분류는 ‘기획물’ 콘텐츠로서 196개

로 국내 학도서  유튜  콘텐츠  약 9.04%

를 차지하 다. 국내 학도서 은 ‘기획물’ 콘

텐츠를 통하여 자유로운 주제로 유튜  콘텐츠

의 제작에 이용자의 참여를 권장하 고, 이용

자들은 개성을 담아 제작한 상을 활발하게 

게시하 다. 국내 학도서 이 유튜  채 을 

통하여 학도서 과 이용자 사이의 업과 공

유의 장(場)으로서 효과를 얻는 것으로 악할 

수 있었다.

분류 ‘교육’ 콘텐츠 에서는 소분류 ‘이용 

교육’이 264개로서, 국내 학도서 의 유튜  

콘텐츠  12.17%의 비율이었으며, 분류 ‘교

육’ 콘텐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

다. ‘이용 교육’에는 학도서 의 홈페이지 이

용 방법 교육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홈페이지와 같은 온라인 도서  이용 교육보다 

오 라인으로 학도서 을 이용하는 방법 교

육의 비율이 낮으므로, 오 라인으로 학도서

을 이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유튜  콘텐츠

의 보완을 통하여 균형을 갖춘 이용 교육이 필

요할 것으로 악되었다(<그림 3> 참조).

4.2 대학 유튜브 채널 이용자 감성 반응 

분석

국내 학도서 의 유튜  콘텐츠에 한 이

용자 감성 반응의 분류별 수 분포는 일부 콘

텐츠에 편 되었으며, 유튜  분류의 수량 분포

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 분류  ‘자료’ 콘텐츠

에 약 1308.67 으로, 국내 학도서 의 이용

자 감성 반응  약 41.25%의 비율, ‘소통’ 콘텐

츠에 약 1011.69 으로, 국내 학도서 의 이

용자 감성 반응  약 31.89%의 비율로 편 이 

심하 다. 이용자 감성 반응의 일부 콘텐츠에 

편 은 국내 학도서 의 콘텐츠의 범주에서

뿐만 아니라 학도서 들 사이에도 크게 나타

났다. 이용자 감성 반응이 높은 학도서 은 

체로 유튜  채  운  기간이 길지 않으면서 

콘텐츠의 수가 많았다. 이 에서 최근에 개설

된 유튜  채 일수록 이용자는 높은 심을 보

이며, 유튜  콘텐츠의 게시가 꾸 히 이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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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내 학도서  유튜  콘텐츠 소분류 분석

<그림 4> 국내 학도서  유튜  분류별 이용자 감성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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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이용자의 심은 어드는 을 유추할 

수 있었다. 국내 학도서 에서 이용자 감성 반

응이 가장 높은 분류는 ‘자료’ 콘텐츠 다. ‘자

료’ 콘텐츠에 하여 이용자는 ‘유익하다’, ‘감사

하다’ 같은 표 으로 정보성의 유익함 표 과 함

께 정보의 습득에 감사를 표 하 다. ‘자료’ 콘

텐츠에 이어 높은 이용자 감성 반응이 나타난 

분류는 ‘소통’ 콘텐츠 다. ‘소통’ 콘텐츠에 

하여 이용자는 ‘재미있다’, ‘ 쁘다’, 같은 표

으로 오락성과 등장인물에 한 정을 표 하

다.

이용자 감성 반응은 모든 분류의 콘텐츠에서 

정 반응이 부분이었으며 부정 반응은 드물

었다. 이용자의 감성 표  어휘  가장 많이 

사용된 표 은 ‘좋다’ 다. 이용자 감성 반응이 

부분 정 반응이었으며 부정 반응이 거의 

없는 에서 콘텐츠의 내용에 해 정 감성

을 가진 이용자는 댓 을 통하여 극 으로 

반응을 표 하지만, 콘텐츠의 내용에 하여 

부정 감성을 가진 이용자는 댓 을 통하여 

극 으로 표 하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유튜  콘텐츠에 첨부된 댓 의 수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콘텐츠에 비해 인물이 등장하는 

콘텐츠에 더 많았으며, 이용자 감성 반응 한 

인물이 등장하는 콘텐츠에 하여 더 높게 나

타났다. 향후 학도서 의 유튜  콘텐츠 제

작에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PC 화면을 공유하

는 진행 방식의 상보다 인물이 등장하는 진

행 방식의 상이 이용자의 정 반응을 유도

하는 데에 더 효과 임을 시사하 다.

<그림 5> 국내 학도서  유튜  소분류별 이용자 감성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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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도서  소분류별 유튜  콘텐츠에 한 

이용자 감성 반응 비율은 정보서비스, 이벤트, 

기획물, 자료 추천 순으로 높았다. 콘텐츠의 기

술  품질에 한 이용자의 평가는 드물었으며, 

이보다 이용자는 콘텐츠의 내용에 하여 평가

하 다. 오히려 ‘홍보’ 콘텐츠  고품질로 제작

된 ‘마 ’ 콘텐츠에 이용자 감성 반응이 낮게 

나타난 사례도 있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유

튜  콘텐츠의 기술  품질보다 콘텐츠의 내용

에 심을 두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향후 

학도서 의 유튜  채  상을 제작에 내용

의 충실성에 심을 기울여야 함을 유추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학도서 에서 운 하는 유

튜  콘텐츠에 한 내용분석과 이용자의 댓

에 내재한 감성 반응 분석을 통해 국내 학도

서 들의 유튜 를 활용한 도서  서비스에 

해 종합 인 분석과 평가를 하고자 하 다. 연

구결과를 분석하 을 때 국내 학도서 의 유

튜  채  개설은 217개 국내 4년제 학도서

 , 61개 학도서 으로 부진하 고, 각 

학도서 의 유튜  채  운 은 콘텐츠의 분포

와 이용자 감성 반응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

다. 국내 학도서 의 유튜  콘텐츠는 분

류  ‘자료’ 콘텐츠의 수량이 가장 많고 ‘소통’ 

콘텐츠와 ‘교육’ 콘텐츠가 뒤를 이었으며, ‘홍보’ 

콘텐츠가 가장 었으며, 학도서 들은 ‘소

통’ 콘텐츠를 이용자와 친화력을 갖추고 이용

자 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하

고 있었다. 한, 일부 학도서 들은 ‘홍보’ 

콘텐츠를 통해 특화된 마 을 제공하거나 기

록물 보존의 수단으로 활용하 다. 소분류  

‘정보서비스’ 콘텐츠의 수량이 가장 많았으며 연

구지원 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수록하 다. 국

내 학도서 의 유튜  채 에서 소분류 ‘도서 

낭독’ 콘텐츠와 ‘기획물’ 콘텐츠를 통하여 이용

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다.

국내 학도서 의 유튜  콘텐츠에 한 이

용자 감성 반응에 한 분석에서 수 분포는 

일부 분류에 편 되어 나타났으며, 이용자 감

성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분류는 ‘자료’ 콘

텐츠와 ‘소통’ 콘텐츠 다. 이용자 감성 반응은 

모든 범주의 콘텐츠에서 정 반응이 부분이

었고 부정 반응은 드물었으며 가장 빈번히 나

타난 이용자 감성 표 은 ‘좋다’ 다. 한, 이

용자 감성 반응은 상에 등장하는 인물에 

한 표 이 많았다. 콘텐츠의 기술  품질에 

한 이용자의 평가는 드물었으며, 이용자는 콘

텐츠의 내용에 주목하 다. 일부 학도서 의 

사례에서 유튜  채  리자는 유튜  콘텐츠

에 이용자의 댓  작성을 차단하 고, 다른 일

부 학도서 에서는 댓  작성을 권장하고 있

었으며, 이러한 운 은 유튜  채  운  효과

에 각각 정과 부정의 향을 미쳤다.

국내 학도서 의 유튜  채  운  황, 

유튜  콘텐츠의 내용 분류, 유튜  콘텐츠에 

한 이용자의 댓 에서 산출된 이용자 감성 

반응에 한 연구 분석을 토 로 다음과 같이 

국내의 학도서 에서 유튜  채 을 운 하

는데 용 가능한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학도서 에 이용자의 반응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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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유튜  채  운 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보듯이 국내 학도서 의 유튜  이용

자의 댓 은 도서 과 이용자 간 교류를 한 

효과 인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

었다. 학도서 의 콘텐츠 제작이 이용자의 열

람으로 직결될 수 없으며, 유튜  콘텐츠는 이

용자의 열람을 통하여 가치를 발 한다. 이용자 

심 밖의 콘텐츠는 소외될 것이며, 이용자가 

정 으로 단하지 않는 콘텐츠는 호응을 얻

을 수 없다. 따라서 이용자의 학도서  유튜

 콘텐츠 열람과 정 반응을 활성화하기 하

여 이용자의 반응을 살피고 이를 반 하여 유튜

 채 을 운 하는 학도서 의 노력이 필요

하다.

둘째, 학도서 들은 자 의 유튜  운  

황과 타 학도서 의 운 을 비교하여 객

 에서 취약 사항을 보완하고 개선 사항

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해 학도서 의 유

튜  채  운 에 한 비교 분석 사항을 측정

하고 평가하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더불

어, 각 학도서 은 평가 도구를 활용한 정례 

평가를 통하여 유튜  채  운  개선에 지표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각 학도서 은 

유튜  채 의 강 을 유지, 강화하며 확장하

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는 제시되지 않았지

만, 국내 학도서 은 유튜  콘텐츠 제작과 

유튜  채  운 을 담하는 부서 는 사서

를 두어 유튜  채  운 에 문성을 높이도

록 제안한다. 국내 학도서 은 유튜  콘텐

츠의 제작과 리를 담하는 인력 는 부서

를 지정하고 양성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유튜  채  운  여건 마련, 상 제작 교육 

등의 기술  지원을 통하여 문 인력을 통한 

유튜  채 의 운  효율을 도모해야 하겠다. 

본 연구는 도서 에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국내 연구들과 비교하여 그동안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내 학도서 과 유튜  

채 의 활용에 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

과는 향후 학도서 의 유튜  채  운 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연구

의 제한 으로는 이용자 감성 반응 분석을 

해 KNU 감성 사 을 활용하 으나 최근 생성

된 신조어가 반 되지 않아 이들의 감성 수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일례로 ‘본캐’, ‘쫀

잼’, ‘쫀 ’, ‘졸귀’와 같은 신조어 표 은 KNU 

감성 사 에 탑재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

는 학도서 의 유튜  콘텐츠에 첨부된 댓

에 한 감성 반응 분석에 합한 감성 사 의 

지속 인 업데이트를 통한 구축이 필요하다. 

연구결과로 보았을 때 가장 시 히 개선되어야 

할 은 국내 학도서  에 유튜  채 이 

개설된 학도서  61개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부진한 추세라는 이다. 국내 학도서 은 

유튜  채 의 개설과 운 을 통한 서비스 효

과 증 를 인지하고 유튜  채  개설과 운

을 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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