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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QR코드 주제 련 뉴스의 보도 경향 분석을 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에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6년간의 뉴스 기사 데이터 13,335건을 수집하 다. 연간  주제별 보도량을 통해 양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단어 빈도 분석을 실시하 으며, 동시 출  단어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시기별 

주요 보도 내용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QR코드 련 언론에서의 보도는 지속 으로 증가하 으

며, 2020년에 보도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T․과학’ 주제에서 가장 많이 보도되었으며, ‘스마트폰’, 

‘서비스’, ‘애 리 이션’, ‘결제’ 등이 QR코드와 함께 주요 단어로 다 졌다. 연구 결과, 언론을 통해 QR코드의 

정보 제공  달, 정보의 인식  식별 기능이 부각 되었다. QR코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기기의 

보편화에 따라 그 사용이 확 되었으며, 사회의 반에서 인 정보 매체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news media coverage of QRcodes in Korea over a 16-year period 

(2008 to 2023). A total of 13,335 articles were extracted from the Korea Press Foundation’s 

BigKinds. A quantitative and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news fram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quantity of news coverage has increased. The greatest quantity of news coverage 

was observed in 2020, and the most frequently discussed topic in the news was ‘IT_Science’. 

The results of the keyword analysis indicated that the primary words were ‘QRcode’, ‘smartphone’, 

‘service’, ‘application’, and ‘payment’. The news media primarily focused on the QRcode’s ability 

to provide instant access and recognition technolog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 increased prevalence of mobile devices 

have led to a rise in the utilization of QRcodes. Furthermore, QRcodes have become a significant 

information media in contemporar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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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유무선 인터넷

과 개인 이동통신의 활용 범  증가는 일상생활

과 산업에 하게 향을 미치며 방 한 양의 

데이터를 끊임없이 축 하고 있다. 로벌 시장

조사기  VMR(Verified Market Research)이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로벌 빅데이터 시

장의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여 2030년까지 3,993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망하 다(VMR, 2024). 

국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

흥원(K-DATA)은 ｢2022 데이터산업 황조

사｣를 통해 2022년의 데이터 산업의 규모는 

년도인 2021년의 22.9조원에서 14.5%가 성장한 

역  최고치인 25.1조원으로 추산하 다(과학

기술정보통신부, 2023). 이처럼 데이터 산업의 

발달과 규모의 증가에 따라 정보 달  확산 

도구로써 데이터 이동의 매개체로 주로 활용되

는 QR(Quick Response)코드의 활용 범 도 증

가하고 있다. 로벌 데이터 랫폼 스태티스타

(Statista)는 2022년에 미국에서 QR코드를 스

캔한 스마트폰 이용자가 약 8,900만명에 이른 것

으로 발표하 으며(Statista, 2023), 시장조사 

문기업 주니퍼 리서치(Juniper Research)도  

세계 인 QR코드를 활용한 결제의 규모는 2025

년까지 3조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측하

다(Juniper Research, 2022).

QR코드는 일본 도요타(Toyota)그룹의 덴쇼

(Denso)사에서 1994년에 개발한 흑백 격자무늬

패턴의 2차원 바코드이며, 2000년 6월 ISO의 국

제 표 으로 승인(ISO/IEC18004)되었다(Soon, 

2008). QR코드는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 스캔을 

통해 웹페이지를 열거나 이미지, 동 상, 텍스

트 등으로 즉시 근이 가능하므로 정보 근성

이 용이한 것이 특징이며(Coleman, 2011), 따

라서 별도의 장치나 설치의 필요 없이 온라인

에서 생성  구 이 간단하다. QR코드는 주로 

정보 달  확산을 목 으로 활용되지만, 결

제를 한 수단이나 개인정보 장  식별 등 

다양한 방식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QR코드는 2002년 10월 산업자

원부 산하 기술표 원에 의해 KS규격으로 확

정되며 도입되었으며(정세권, 2023), 이후 여

러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융 원

회는  세계 으로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결제의 편의와 안 을 한 ｢QR코드 결

제 표 ｣을 지난 2018년에 제정  공표하 으며

( 융 원회, 2018), 한국은행은 자동입출

기에 QR코드를 이용한 ATM 입출 서비스 기

능을 2023년 말 개시하 다(한국은행, 2023). 행

정안 부의 경우 기존의 민원 증명서를 스마트

폰으로 발 받을 수 있는 자증명서 서비스의 

편의성 향상을 한 목 으로 2022년도에 자

증명서 발   제출용 QR코드를 제작하여 지

방자치단체와 공공기 , 은행 등에 배포하 다

(행정안 부, 202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

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요양기  본인확인 강

화 제도｣를 해 QR코드 등을 통한 본인확인 

시스템의 개발  구축을 완료하 다(국민건강

보험, 2023).

와 같이 QR코드는 사회의 반 인 역

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는 정보 센터 는 도서 에서도 QR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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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물리 인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어(Madhusudan & Barad, 

2022) 정보의 기술, 축 과 활용을 다루는 문헌

정보학 분야에서도 정보 커뮤니 이션 강화를 

한 목 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정보 매체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역에서 다양한 

목 으로 사용되고 있는 QR코드의 활용에 

한 경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언론 기

사를 통해 보고자 한다. 언론 기사는 인 

에서 해당 주제에 근함으로 국민의 반

인 인식과 주요 사회 의제를 악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다(김상미, 2020). 이

에 따라 본 연구는 언론에 보도된 QR코드 주제 

련 기사의 분석을 통해 정보 매체로서의 이

용 경향을 조사, 분석하고 활용 방안과 시사

을 도출하는데 그 필요성  목 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QR코드 관련 선행연구

QR코드에 한 국내 연구는 2010년 이후부

터 본격화되었다. 이은지와 김수균(2021)은 QR

코드 주제의 25년간의 연구 동향 악을 해 

선행연구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분석하

다. QR코드 연구는 1996년에 시작되었으며,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증가하 다가, 2019

년 이후부터 다시 증가세에 이르 으며, 몇 년

간 꾸 히 지속 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측하 다. 연구 결과를 통해, 정보 달 수단

으로서의 QR코드 연구 필요성을 제안하 다. 

한 사회의 경향과 이슈를 반 하며 발 하고 

있는 QR코드의 활용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측함에 따라, 정책과 략의 필요성도 제시하

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 향상에 따른 디지털 

기기의 보편화  다양화에 따라 여러 분야에

서 QR코드를 활용하는 방안에 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국내 최신 연구의 경우, 주로 디

지털, 인공지능과 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발

표되고 있다. 최지훈 외(2024)는 재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QR코드를 활용한 AR 스마트 

피난 경로 안내도를 구 하 으며, 한종호와 윤

여송(2023)은 산업 장에서 도 공사의 안

리 개선을 해 QR코드 기반의 안 리 시

스템인 Safety QR-pass System을 개발하고, 

용 방안을 제안하 다. 박세 (2023)은 실내 환

경에서 QR코드를 용하여 목 지까지 자율주

행이 가능한 QR코드 기반 운반 로 에 한 연구

를 발표하 다. 김선옥과 온동헌(2023)은 기존의 

바코드 신 QR코드가 부착된 물품을 AI카메라

를 통해 인식하여 구매가 가능한 무인 슈퍼마켓 

구축을 연구하 으며, 오암석(2022)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무인주문기기 이용 방법 개선을 

하여 QR코드를 활용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

다. 

한 QR코드 활용이 사회 반에 확산됨에 

따라 QR코드 활용 연구와 함께 QR코드와 피

싱(Phishing)의 합성 신조어인 큐싱(Qshing) 

즉 QR코드를 이용한 사기 범죄와 련한 연구

도 수행되었다. 최승  외(2023)의 경우, QR코

드의 변조를 방지를 한 형태보존암호를 이

용한 QR코드 스캔 시스템을 제안하 으며, 신

창, 이주형, 김종민(2023)의 연구에서는 QR

코드 스캔 시, 큐싱 공격 탐지가 가능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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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 하여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하 다.

2.2 문헌정보학 분야의 QR코드 관련 

선행연구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QR코드와 련한 연

구가 이루어졌다. 박진희(2012)는 국내외 도서

의 QR코드 활용 사례를 분석하여, 도서  서

비스 확장 방안을 연구하 다. 박태연 외(2018)

의 경우, 4차 산업 명과 련하여 도서 의 미

래상을 알아보고 응 방안 모색을 해 사서

를 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 결

과 , 도서  장에서 데스크톱PC, 모바일, 

RFID와 함께 QR코드가 빈번하게 활용이 되고 

있음이 언 되기도 하 다. 홍덕용(2018)은 QR

코드가 공공기  기록물 리 업무에 도입된 사

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 리업무에 

QR코드의 활용 이 과 이후의 이용만족도 조

사를 통해 업무 만족감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

하 다. 

도서  서비스에 QR코드를 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해외 연구는 2000년 부터 시작되었으

며, 련 최신 연구는 다음과 같다. Perwitasari

와 Hendrawan(2023)은 QR코드를 활용한 도

서  도서 출정보시스템을 설계하 으며, Din

과 Fazla(2021)는 연구를 통해 웹과 모바일 기

반에서 QR코드를 활용한 도서  리 시스템을 

제안하 다. Kadli(2020)는 학 도서 의 이용 

서비스 개선  향상을 한 QR코드의 활용 방

안을 제시하 다. Bagal과 Saindane(2019)은 이

용자의 얼굴 인식 기능과 QR코드를 기반으로 하

여 기존의 도서  리 시스템에서 벗어난 스마

트 도서  시스템을 제안하 으며, Kundaragi, 

Halburgi, Kaladagi(2021)는 QR코드를 도서

의 다양한 정보서비스에 응용하는 방안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Pawar, Birappa, Pawar 

Shraddha(2019)는 도서  서비스의 질  향

상을 해 도서 의 웹사이트나 애 리 이션

에서 QR코드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 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 다. 상기 문헌정보학 

분야의 QR코드 주제 련 연구는 주로 도서  

서비스에 QR코드를 목하는 방안에 한 연

구이다. 

이와 련하여, QR코드를 활용한 정보서비

스의 범  확장 필요성을 언 하며 도서 의 QR

코드 활용 사례를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Elmore와 Stephens(2012)는 도서  홍보와 자

료 이용 안내를 목 으로 QR코드를 활용하고 

있는 국의 학도서  두 곳의 사례를 통해, 

도서 에서 QR코드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시

하며 서비스의 확  필요성을 언 하 다. Manso 

Rodriguez와 Machado Rivero(2016)는 모바

일 기기를 통해, QR코드를 활용한 도서 의 정

보 교육과 련한 로그램 개발을 목 으로 스

페인어와 어권의 13개의 학 도서 의 QR

코드 활용 사례를 제시하 다. 연구를 통해, 도

서 에서 모바일 기기를 통한 QR코드의 활용 

필요성을 주장하 다. Shettar(2016)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 QR코드

를 도서 에서도 다양하게 활용 해야함을 주장

하기 해 QR코드를 통해 정보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 학 도서 의 사례를 시로 들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도서 의 

QR코드 활용 사례와 련하여, 연구자들이 공

통 으로 언 한 한계 은 정보 센터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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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하는 QR코드의 활용 범 가 한정

이라는 이었다. 이와 련하여, 국내에서도 도

서 의 QR코드 활용 사례를 다룬 연구는 거의 

이 지지 않았다는 제한 이 있었다.

2.3 문헌정보학 분야의 뉴스 빅데이터 

활용 연구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비정

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뉴스

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한 연구

도 다수 수행되고 있다. 박주 , 박 지, 김 범

(2024)은 5․18 민주화운동과 련한 30년간의 

뉴스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빈도 분석

과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 강유미(2021)는 

작은도서 에 한 20년간의 언론 보도의 변화 

추이, 이슈, 특징 등을 도출하기 해 키워드 네

트워크 분석을 수행 하 으며, 김혜진(2022)은 

우리 사회에서 언 되는 오 양상을 탐구하기 

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뉴스데이

터 17,867건을 분석하 다. 오찬희, 김규리, 주

(2022)은 정부 지정 국가 략기술 사업에 

한 여론을 악하고, 그 변화와 주가의 흐름

의 연 성 분석을 해 뉴스 기사의 댓  47,452

개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 박태연과 오효정

(2020)은 코로나19로 인한 도서  환경의 변

화와 도서 계의 응 양상을 악하기 해 

뉴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를 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주요 이슈를 도출하

다. 한승희(2019)의 경우, 도서 에 한 언론 

보도 경향을 분석하기 해 도서 을 주제로 

한 29년간의 뉴스 기사 37,818건을 상으로 

양  분석을 실시하고, 내용 분석을 해 키워

드 빈도 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시기별 도서 에 한 언론 보도 내용 변화 추

이와 내재된 언론 임을 분석하 으며, 한승

희(2018)는 기록 리 주제 뉴스의 시계열 기

반으로 보도 특성 분석을 해 20년간의 뉴스

데이터 4,680건을 상으로 보도량 분석, 키워

드 빈도 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국내에서 보도된 QR코드 주제 

련 뉴스 기사 수집을 해 국내 최  규모의 언

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의 빅카인즈(http://www.bigkinds.or.kr)서비

스를 활용하 다. 분석 상으로는 국, 경제 

 지역일간지, 방송사, 문지를 포함한 54개 

언론사의 뉴스데이터를 수집하 으며 분석 

상 언론사는 <표 1>과 같다. 

뉴스데이터의 수집은 1997년 최  보도 이

후, 0~1건에 불과하던 QR코드 주제 련 보도

가 차 다 지기 시작한 200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6년간의 기간을 상

으로 하 다. 빅카인즈의 상세 검색 기능을 활

용하여 형태소 분석으로 검색어 처리 방법을 

지정하고, 제목과 본문을 검색어 범 로 지정

하여 ‘QR코드’, ‘큐알코드’, ‘큐아르코드’, ‘정보

무늬’가 제목과 본문에 1개 이상 포함되는 뉴스 

기사 55,158건을 수집하 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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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수) 언론사(가나다 순)

국일간지(11)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앙일보, 한겨례, 

한국일보

경제일간지(8)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지역일간지(28)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주매일신문, 

주일보, 국제신문, 구일보, 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남일보, 울산매일, 남일

보, 북도민일보, 북일보, 제민일보, 도일보, 부매일, 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

이, 한라일보

방송사(5) KBS, MBC, OBS, SBS, YTN

문지(2) 디지털타임스, 자신문

<표 1> 빅카인즈 수집 상 언론사

연구 방법 상세 내용

연구 상 빅카인즈에서 제공되는 QR코드 주제 련 뉴스데이터

연구 범 국내 국일간지, 경제일간지, 지역일간지 등 54개 언론사

수집 기간 2008.01.01~2023.12.31

검색어 처리 형태소 분석

검색어 범 제목과 본문

키워드 QR코드, 큐알코드, 큐아르코드, 정보무늬  1개 이상 포함된 기사

<표 2> 빅카인즈 뉴스데이터 수집 방법

이 에서 복된 기사, 상업 고와 홍보를 

목 으로 작성된 기사, 요약 기사를 포함하여 

분석 결과에 부정확한 향을  수 있는 기사 

등을 제외하여 총 13,335건을 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가장 많이 제거된 뉴스 기사는 상

업 고와 홍보를 목 으로 작성된 기사 으며, 

이는 기사형 고라 하여 고와 기사를 결합한 

형태로 온․오 라인 언론에서 활용된다. 매체

의 공신력을 기반으로 신문 기사와 유사한 표

과 형식으로 제공되므로 일반 고에 비해 설득

력이 높다(마윤성, 황호형, 2016). 따라서 다양

한 분야의 제품, 서비스 등의 홍보 방식으로 활

용되고 있다. 한 모바일 기기의 화에 따

라 부분의 기사형 고에서 추가 인 정보 

달  제공을 목 으로 웹이나 상 등으로 

연결되는 QR코드 스캔을 유도하는 문구를 작

성하고 있다. 따라서 QR코드를 활용한 기사형 

고의 경우, 본 연구의 주제 련 기사와 무

하므로 분석 상에서 제거하 다.

3.2 연구 방법 및 절차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QR코드 

련 주제 뉴스 보도의 양  변화 추이를 살펴보

기 해 수집된 뉴스 기사 데이터의 연간  주

제별 기사 보도의 양을 조사하 다. 둘째, 수집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

용하여 내용 분석을 진행하기 해 오 소 트

웨어 R 4.3.1 로그램을 활용하 다. 먼 , 빅

카인즈에서 수집된 2008~2023년의 QR코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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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련 뉴스데이터를 상으로 핵심 단어를 

악하기 해 단어 빈도 분석을 실시하 다. 뉴

스 매체가 디지털 형태의 리즘으로 환함

에 따라, 제한된 어휘로 핵심 정보만을 달하

는 뉴스 제목의 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Scacco & Muddiman, 2016). 이에 따라 KoNLP 

패키지를 활용하여 뉴스데이터의 기사 제목을 

상으로 정제 과정을 거쳐 명사를 추출하여 

단어 빈도 분석을 수행하 다. 이를 통해 뉴스 

기사에서 쓰인 핵심 단어를 도출하고자 하 다. 

그 다음으로 단어 빈도 분석에서 악하지 못한 

뉴스 기사의 제목에서 쓰인 단어의 맥락을 악

하기 해 뉴스 기사의 제목을 상으로 명사, 

형용사, 동사를 추출하여, 동시 출  단어 분석

을 수행하 다. 이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를 네

트워크 그래 로 변환할 수 있는 tidygraph 패

키지를 활용하여,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

하여 시각화하 다. 노드의 크기를 통해 단어

의 연결 심성을 표 하 으며, 커뮤니티 탐지 

알고리즘인 infomap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변

수를 추가하 다. 이에 따라 뉴스 제목에서 함

께 빈번하게 사용된 단어들을 서로 같은 색상

으로 분류하여 노드의 집단을 구분하 다.

4. 연구 결과

4.1 보도량 분석

빅카인즈에서 수집된 2008~2023년의 QR코

드 주제 련 뉴스데이터의 보도량 변화 추이 

분석을 해 연도별 기사의 건수를 악한 결과

는 <그림 1>과 같다. 

1997년에 국내 산업에 QR코드 도입과 련

한 언론의 최  보도가 이 진 이후, QR코드 

주제 련 뉴스 기사는 이동통신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등장  보  확산에 따라 지속

으로 증가하 다. 분석 기간  보도량이 가장 

많은 해는 2020년이었으며, 한 년도 비 

가장 큰 폭으로 보도량이 증가한 해로 나타났

<그림 1> 연간 보도량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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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정 연도에 QR코드 주제 련 기사가 가

장 많이 생산되어 보도량이 증한 이유는 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와 

련이 있다. 당시 코로나19 방역 리를 목 으

로 특정 장소나 시설을 방문할 시, 수기로 작성

하던 출입 명부의 리 부담, 개인 정보 유출이

나 허  작성 같은 문제 개선을 해 하반기

(2020.7)부터 고 험 시설,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제한조치 시설 등에 QR코드 활용한 자

출입명부(KI-PASS) 인증이 의무화(행정안

부, 2020)되었다. 이에 따라 언론사의 보도량 증

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분석을 해 2008~2023년의 약 16년간의 QR

코드 주제 련 뉴스데이터를 4년 단 로 4분

기로 분류하 다. 이는 언론의 QR코드 주제 

련 보도량 증가 시기, 스마트폰의 화 시기, 

코로나19 방역과 련한 보도량 증 시기 등과 

같이 QR코드 주제와 련한 이슈에 따라 시기

를 구분하여, 분석 시기별 보도 경향과 특징을 

악하기 함이 목 이다. 따라서 16년간의 뉴

스데이터를 4분기 나눠 2008~2011년, 2012~ 

2015년, 2016~2019년, 2020~2023년으로 분류

하 다. 이에 따라 보도량이 가장 높게 증가한 

시기는 2020~2023년(9,148건)이었으며, 보도량

이 가장 은 시기는 2008~2011년(736건), 가

장 많은 시기는 2020~2023년으로 나타났다.

분석 시기별 QR코드 주제 련 뉴스데이터의 

주제별 보도량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QR

코드 주제 련 보도는 ‘IT_과학’(5,023건) 주제 

분야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IT_과

학’ 주제 분야의 보도 비 이 높은 이유는 QR코

드를 사용하기 해서는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

한 카메라 스캔이 필수이므로 이와 련하여 모

바일 웹이나 애 리 이션의 서비스 개시  확

, 련 기술 개발  도입과 련한 보도가 많이 

이 졌음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에 ‘IT_과학’ 주제 분야에 집 되어 있

던 뉴스 기사는 언론의 보도량이 차 증가함

<그림 2> 뉴스 주제별 보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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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지역’(2,784건)과 ‘경제’(2,128건), ‘사

회’(1,757건) 주제 분야에서 많이 생산되었음

을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회

의 다양한 분야에서 QR코드를 활용한 제도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 ‘지역’ 주제 분

야를 통해 제도  서비스의 개시와 련한 보

도가 이 졌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공기 과 지방 자치 단체에서 시행하는 QR

코드를 활용한 행정, 산업,  등과 련한 보

도는 ‘지역’ 주제 분야에서 주로 생산되었으며, 

모바일 결제  간편결제와 련한 보도는 ‘경

제’ 주제 분야에서 주로 생산되었다. 

4.2 단어 빈도 분석

4.2.1 체 시기 분석

2008~2023년 체 시기의 QR코드 주제 

련 뉴스데이터의 기사 제목에서 명사를 추출하

여, 핵심 단어를 살펴보고자 단어 빈도 분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 체 시기의 주요 단어 상

 50개에 해당하는 단어는 <표 3>과 같다. 

최상  빈도어는 ‘큐알코드’(1772건)이며, 그 

뒤를 이어 ‘스마트폰’(1081건), ‘서비스’(443건), 

‘결제’(369건), ‘방역패스’(351건) 등이 주요 단

어로 다 졌다. 이 에서 ‘큐알코드’가 최상  

빈도어로 도출된 것은 모든 언론을 통해 보도

된 부분의 뉴스 기사 제목에는 주제어를 포

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큐알코드’에 이어 ‘스마트폰’, ‘서비스’, ‘결제’, 

‘애 리 이션’(336건) 등이 고빈도어로 도출된 

것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활용이 가능한 QR

코드의 특성에서 기인하 다.

체 시기에서 도출된 특징  단어인 ‘부산’ 

(103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정보, 

과 련하여 여행 정보 제공에 QR코드를 활

용하는 것과 련한 보도를 통해 도출되었으며, 

‘경기도’(65건)는 시․군의 시정에서 QR코드 

활용, 지역화폐, 산업 분야에 QR코드 활용

하는 것과 련한 보도에서 비롯되었다. 2020~ 

2023년 시기에서만 나타난 특징  단어인 ‘방

순 단어 빈도 순 단어 빈도 순 단어 빈도 순 단어 빈도 순 단어 빈도

1 큐알코드 1772 11 신분증 206 21 112 31 한 82 41 기업 59

2 스마트폰 1081 12 방역 202 22 노래방 108 32 안 81 42 의무화 58

3 서비스 443 13 카드 202 23 로 106 33 홍보 74 43 여행 56

4 결제 369 14 정보 192 24 카페 105 34 활용 74 44
고 험

시설
55

5 방역패스 351 15 인증 188 25 부산 103 35 신고 73 45 용 55

6
애 리

이션
336 16

사회

거리두기
182 26 네이버 102 36 안내 69 46 단 54

7
자출입

명부
308 17 인천 131 27 백신 100 37 경기도 65 47 발 53

8 시스템 251 18 기술 130 28 88 38 정부 65 48 백화 53

9 서울 250 19 리 115 29 클럽 86 39 교육 62 49 청소년 52

10 디지털 237 20 식당 115 30 출입 82 40 은행 61 50 개인정보 50

<표 3> 체 시기의 상  50개 단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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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패스’, ‘ 자출입명부’(308건), ‘방역’(202건), 

‘사회 거리두기’(182건), ‘식당’(115건), ‘노래

방’(108건), ‘카페’(105건), ‘백신’(100건), ‘클럽’ 

(86건), ‘정부’(65회), ‘의무화’(58건), ‘고 험시

설’(55건), ‘ 단’(54건)이 있다. 이와 련하여, 

‘청소년’(52건)의 경우, 부분 방역패스와 

련한 코로나19 주제 언론 보도를 통해 도출되었

다. ‘개인정보’(50건)는 QR코드를 통한 개인정

보 보호, 유출 방지와 련한 보도를 포함하여 

코로나19 당시 자출입명부 도입과 련한 개

인정보 주제의 보도를 통해 나타났다.

4.2.2 시기별 분석

연구를 해 총 4분기로 분류된 뉴스데이터

의 기사 제목에서 명사를 추출하여, 시기별 단

어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각 시기에 따른 상  

20개에 해당하는 단어를 도출하 다. 결과를 바

탕으로 고빈도 단어와 특정 시기에만 도출된 특

징  단어를 통해 시기별 주요 이슈를 악하

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시기

순

2008~2011 2012~2015 2016~2019 2020~2023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스마트폰 170 스마트폰 280 큐알코드 238 큐알코드 1141

2 큐알코드 153 큐알코드 240 스마트폰 195 스마트폰 436

3 서비스 46 서비스 67 결제 182 방역패스 348

4 애 리 이션 43 애 리 이션 55 서비스 89
자출입

명부
308

5 정보 25 정보 50 카드 88 서비스 241

6
승강기

고유번호
16 카드 28 애 리 이션 55 디지털 207

7 마 14 결제 30 시스템 38 방역 202

8 바코드 14 시스템 27 기술 31 서울 197

9 홍보 14 서울 22 정보 29 애 리 이션 183

10 12 기술 21 신분증 23 시스템 182

11 한 10 인증 21 서울 22 신분증 182

12 서울 9 병행수입 18 인증 19
사회

거리두기
176

13 활용 9 충남 18 융 18 결제 150

14 결제 7 한 18 인천시 18 인증 147

15 명함 7 강남구 15 18 노래방 108

16 쇼핑 7 마 14 17 식당 104

17 카드 6 신고 14 리 17 백신 100

18 교육 5 공직비리 13
국가지

번호
17 인천시 98

19 기업 5 부동산 13 디지털 17 카페 96

20 행정 5 12 자 거 17 네이버 91

<표 4> 시기별 상  20개 단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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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2011년

2008~2011년은 1997년 QR코드 련 최  

보도 이후, 한 자릿수에 불과하던 QR코드 련 

주제 뉴스가 본격 으로 보도된 시기이다. 산

업에서 주로 활용되던 QR코드를 일상의 역

에서 활용하는 것과 련한 보도가 시작되었다. 

본 시기의 최상  빈도어는 ‘스마트폰’(170

건)이며, 큐알코드(153건), ‘서비스’(46건), ‘애

리 이션’(43건), ‘정보’(25건) 순으로 고빈

도 단어가 도출되었다. 특징  단어인 ‘승강기

고유번호’(16건)의 경우, 국내 모든 승강기에 

고유 번호와 QR코드 등을 부착하여, 승강기의 

설치 정보와 검사 이력, 치 등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행정안 부, 2011)

에서 비롯되었다. 한 본 시기에는 주로 QR코

드의 즉각 인 정보 제공  달과 같은 특성

이 부각 되어 보도가 이 졌으며, 이와 련하

여 ‘한 ’(10건)이 주요 단어로 도출되기도 하

다. 한 스마트폰 이용자를 한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쇼핑, 결제와 련한 보도를 통

해 ‘카드’(6건), ‘결제’(7건), ‘마 ’(14건)이 

주요 단어로 나타났으며, 특히 ‘ (12건)’의 

경우, ‘서울’(9건)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스마

트폰을 통해 객에게 여행 정보를 제공하거

나,  명소 등에 한 정보를 소개하는 방식

에 QR코드가 활용되는 보도에서 비롯되기도 

하 다. 한 기존에 지류를 통해 정보를 제공 

 달을 하던 방식에 정보 근성을 높이기 

해, ‘명함’(7건)에 QR코드를 인쇄하거나, 모

바일 기기를 통해 생성한 QR코드로 명함을 

체하여 활용하는 보도를 통해 련 단어가 도

출되었다. ‘교육’(5건), ‘기업’(5건), ‘행정’(5건) 

분야에서 련된 자료, 홍보물 등에 QR코드를 

목하여, 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과 

련한 보도가 여러 분야에서 이 졌으며 QR코

드 활용 창기에 혼용되어 사용된 ‘바코드’(14

건)가 주요 단어로 도출되기도 하 다. 

2) 2012년~2015년

본 시기는 스마트폰의 화에 따라 본격

으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QR코드를 활용

하는 것과 련한 보도가 다수 이 졌다.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행된 토지 장, 지 도 등의 

‘부동산’(13건) 련 제증명 서류 발  차 간

소화에 한 보도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시정과 ‘ ’(12건) 안내 등에 QR코드를 활용

하는 방안에서 비롯한 ‘서울’(22건), ‘충남’(18

건), ‘강남구’(15건)와 같은 지역명이 주요 단

어로 도출되기도 하 다. 2012~2015년의 최상

 빈도어는 ‘스마트폰’(280건)이며, 그 뒤를 

이어 ‘큐알코드’(240건), ‘서비스’(67건), ‘애

리 이션’(55건), ‘정보’(50건)가 이  시기와 

동일한 순서의 고빈도어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의 이용률 증가와 련하여 기존의 제도  서

비스의 제공 방식에 QR코드를 도입하거나, 모

바일 화면에 최 화된 웹이나 ‘애 리 이션’을 

도입하여 정보의 제공  달, 활용 차를 간

소화하고, 근성을 확 한 보도를 통해 ‘시스

템’(27건), ‘기술’(21건), ‘인증’(21건), ‘마 ’ 

(14건)이 주요 단어로 도출되었다. 본 시기의 

특징  단어인 ‘병행수입(18건)’이 고빈도어로 

도출된 이유는 세 을 통해 수입된 물품의 품

명, 상표, 원산지 등과 같은 통  정보를 QR코

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병행수입물품 통

인증제도를 시행( 세청, 2012)한 것에서 비롯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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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2019년

본 시기에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 

QR코드의 정보의 인증  식별 기능이 부각되

어 련 보도가 이 졌다. 이와 련하여 ‘시스

템’(38건), ‘기술’(31)건, ‘인증’(19건), ‘ 리’(17

건)이 주요 단어로 도출되었다. 2016~2019년

의 최상  빈도어는 ‘큐알코드’(238건) 으며, 

‘스마트폰’(195건), ‘결제’(182건), ‘서비스’(89

건), ‘카드’(88건)가 고빈도어로 나타났다. 

한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간편결제와 련

한 보도를 통해 ‘ 융’(18건)이 주요 단어로 도

출되기도 하 다. ‘서울’(22건)의 경우, 지방자

치단체에서 통시장  택시요  결제 방식, 

‘ ’(17건)명소 안내에 QR코드를 활용을 확

한 것과 련한 보도를 통해 도출되었다. 본 시기

의 특징  단어로는 ‘국가지 번호 ’(17건), ‘자

거’(17건)이 있다. ‘국가지 번호 ’은 2017

년의 국가지 번호  설치 확 에 따른 보도를 

통해 도출되었으며, 이는 국가에서 부여하는 

치 체계이자  국토를 격자로 나눠 각 지 에 

번호를 부여(행정안 부, 2017)하는 제도를 뜻

한다. 번호 에 탑재된 NFC칩, QR코드를 통

해 정확한 치 식별이 가능하다. 한 ‘자 거’

는 2015년에 일부 개정되었던 ｢자 거 이용 활

성화에 한 법률｣를 통해 국 인 자 거 정

보 시스템 구축을 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

와 련하여 자 거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도

난 방지와 식별을 한 QR코드 등을 부착하는 

제도(행정안 부, 2016)와 련한 보도를 통해 

나타났다.

4) 2020~2023년

본 시기는 모든 분석 시기에서 보도량이 가

장 많았으며, QR코드 주제 련 뉴스 보도량이 

가장 높게 증가하 다. 특히 2020년, 2021년에 

정부의 코로나19의 방역 지침  제도와 련

한 보도를 통해 QR코드의 정보의 인증  식별

과 련한 기능이 언론을 통해 다 졌다. 본 시

기의 최상  빈도어는 ‘큐알코드’(1,141건)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스마트폰’(436건), ‘방

역패스’(348건), ‘ 자출입명부’(308건), ‘서비

스’(241건) 순으로 고빈도어가 도출되었다. 본 

시기의 특징  단어로는 ‘방역패스’(348건), ‘

자출입명부’(308건), ‘방역’(202건), ‘사회 거리

두기’(176건)이 있으며, 이는 모두 코로나19와 

련한 보도를 통해 나타났다. 이와 련하여, ‘노

래방’(108건), ‘식당’(104건), ‘카페’(96건)가 주

요 단어로 도출되기도 하 는데 이는 정부에서 

자출입명부 도입과 련하여, 헌 포차, 유흥

주  등 8개 시설을 고 험 시설로 지정(국무

조정실, 2020)한 것과 련한 보도에서 비롯되

었다. 마찬가지로 ‘서울’(197건), ‘인천시’(98건)

도 코로나19 방역과 련하여 지방자치단체 

할의 모든 주민센터, 보건소 등의 청사 출입 시 

자출입명부 도입과 련한 보도를 통해 나타

났다.

4.3 언어 네트워크 분석

4.3.1 시기별 동시 출  단어 분석

분석 시기별 뉴스데이터의 제목에서 자주 사

용된 단어의 맥락을 악하기 해 명사, 형용

사, 동사를 추출하여 5회 이상 동시 출  단어를 

도출하 다.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그래 로 

시각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시 출  단어를 노드로 표 하고, 링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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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 다. 단어의 연결 심성을 노드의 크기

를 통해 나타냈으므로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다

른 노드들과 빈번하게 연결되었음을 나타낸다. 

한 함께 빈번하게 동시 출 한 단어들을 같은 

색상의 노드로 커뮤니티화 하 다. 한, 뉴스 

제목에서 동시 출  하지 않은 단어일 경우, 링

크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1) 2008~2011년

본 시기의 동시 출  단어 네트워크는 <그림 

3>과 같다. 총 12개의 노드와 26개의 링크로 구

성되었으며, 노드의 커뮤니티는 2개로 도출되었

다. ‘스마트폰’(14회)이 가장 연결 심성이 가

장 높은 단어로 나타났으며, ‘큐알코드’(12회), 

‘서비스’(6회), ‘애 리 이션’(4회), ‘활용’(2회)

이 그 뒤를 이었다. 한 본 네트워크를 통해 같

은 커뮤니티의 노드인 ‘스마트폰’과 ‘큐알코드’

를 통해 ‘큐알코드’ 주제의 뉴스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기술에 한 보도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 졌다고 볼 수 있다. 한 ‘큐알코드’와 같은 

커뮤니티로 분류된 ‘활용’, ‘ 다’의 노드를 통

해, 정보통신기술로서 QR코드의 활용 방법과 

련한 보도가 이 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2012~2015년

2012~2015년의 네트워크는 <그림 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과 ‘큐알코드’를 심으

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본 시기는 총 31개의 

노드와 72개의 링크로 구성되었으며, 노드의 커

뮤니티는 6개로 도출되었다. 본 네트워크에서 

가장 연결 심성이 높은 단어는 ‘스마트폰’(32

회)이며, ‘큐알코드’(28회), ‘정보’(10회), ‘서비

스(6회)’, ‘한 ’(6회) 순으로 나타났다. 

본 시기는 기존의 제도  서비스에 QR코드 

활용을 목하는 것과 련한 보도를 통해, 지

난 시기의 <그림 3>에 비해 다양한 커뮤니티가 

도출되기도 하 다. 한 우측 커뮤니티 ‘활성

화’, ‘병행수입’, ‘통 인증제’와 ‘천일염이력제’, 

<그림 3> 2008~2011년 핵심 동시 출  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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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2~2015년 핵심 동시 출  단어 네트워크

‘국산’은 상기 언 된 QR코드를 활용한 제도 

 서비스의 시행과 련한 보도가 이 진 것

과 련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드들이 다

른 연결 심성이 큰 노드에 링크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뉴스의 제목에서 QR코드를 활

용한 이용 방법  차와 련한 정보를 제공

하기 해, ‘큐알코드’를 주제어로 사용하기 보

다, 특정 제도  서비스의 이용 차 간소화와 

근성 강화에 을 둔 제목으로 보도가 이

진 것에서 비롯하 다고 볼 수 있다.

3) 2016~2019년

2016~2019년의 경우, 본 시기는 총 66개의 

노드와 174개의 링크로 구성되었으며, 노드의 

커뮤니티는 23개로 도출되었다. 연결 심성이 

가장 큰 단어는 ‘큐알코드’(42회) 으며, 스마

트폰(24회), ‘카드’(16회), 결제(16회), ‘서비스’ 

(12회)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지난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한 커뮤니티 개

수와 다양한 단어들을 통해, 본 시기는 본격

으로 사회의 다양한 역에서 QR코드가 활용

되는 것과 련하여 빈번하게 보도가 이 졌음

을 알 수 있다. 이와 련하여, 네트워크에서는 

연결 심성이 큰 ‘큐알코드’, ‘스마트폰’ 노드와 

연결되지 않은 상․하단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 여러 분야에서 QR코드 활용과 련

한 보도가 이 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찾다’, ‘정보’, ‘스캔’, ‘ 다’, ‘한 ’, ‘쉽

다’ 등의 노드가 연결 심성이 큰 ‘큐알코드’와 

링크로 연결된 것을 통해, 본 시기에 QR코드의 

사용 방법과 련한 맥락에서도 보도가 이 졌

음을 악할 수 있다.

4) 2020~2023년

보도량이 가장 많았던 2020~2023년에는 <그

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심어 ‘큐알코드’를 

심으로 다양한 색상의 노드가 연결이 되어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시기는 총 97개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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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16~2019년 핵심 동시 출  단어 네트워크

<그림 6> 2020~2023년 핵심 동시 출  단어 네트워크

드와 294개의 링크로 구성되었으며, 노드의 커

뮤니티는 24개로 도출되었다. 연결 심성이 가

장 큰 단어는 ‘큐알코드’(116회) 으며, 코로나

19 방역 지침  제도와 련한 보도에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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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방역패스’(36회)가 ‘큐알코드’ 다음으로 연

결 심성이 큰 단어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스마트폰’(24회), ‘ 자출입명부’(24회), ‘신분증’ 

(18회) 순으로 도출되었다. 정부의 코로나19 

응 방역 지침에 따른 QR코드 활용과 련한 

보도가 많았던 2020년, 2021년이 포함된 본 시

기는 주로 코로나19와 련한 단어들이 연결

심성이 큰 단어로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의무

화’(14회), ‘노래방’(12회), ‘클럽’(12회) 등의 

단어가 네트워크에 나타나기도 했다. 한 본 

시기의 네트워크 상단에 나타난 다양한 커뮤니

티인 ‘고속도로’와 ‘휴게소’, ‘ 자통지서’와 ‘민

방 ’, ‘로 ’과 ‘자율주행’, ‘수어’와 ‘삼성 자’, 

‘사용법’을 통해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QR코드 

활용과 련한 주제의 보도가 이 졌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QR코드 주제 련 뉴스의 보도 

경향 분석을 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

즈에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6년간의 뉴스 

기사 데이터 13,335건을 수집하 다. 양  분석

을 해 연간  주제별 보도량을 악하 으

며, 내용 분석을 해 뉴스 기사 데이터의 제목

을 활용하여 단어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체 

시기의 상  50개 단어와 각 시기별 4분기의 상

 20개 단어를 도출하 다. 다음으로 동시 출

 단어 분석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를 바탕으

로 빈도가 높은 동시 출  단어를 네트워크 그

래 로 시각화하 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QR코드 주제 련 뉴스 기사는 2008

년부터 지속 인 증가 추세를 보 으며, 2020

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 다. 체 시기를 

4분기로 나눠 4년 단 로 분석한 결과, 보도량

이 가장 많은 시기는 2020~2023년으로 나타

났다. QR코드 주제 련 뉴스는 ‘IT_과학’ 분

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었다. 이는 보편화된 

모바일 기기로 스마트폰 사용률이 차 증가함

에 따라 련 제도  서비스가 확 되었고, 이

와 련한 언론 보도를 통해 QR코드가 정보 매

체로서 부각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언론의 

QR코드 주제 련 뉴스의 보도량은 2020년을 

기 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 으며, 부분 코

로나19와 련한 보도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세계 인 팬데믹인 코로나19에 국민  심

이 집 되었으며, 이와 련하여 정부의 QR코

드를 활용한 방역 지침과 제도 등이 언론을 통

해 보도되었다. 이는 에게 QR코드의 개념

을 인식하게 하 으며, 일상생활을 통해 QR코

드의 활용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내용 분석을 해 단어 빈도 분석과 

동시 출  단어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8~2023년의  시기에서 ‘큐알코드’, 

‘스마트폰’, ‘서비스’, ‘애 리 이션’, ‘결제’ 등

이 주요 단어로 도출되었다. 넷째, 분석 시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2008~2011년의 경우, QR

코드 주제 련 보도가 태동되는 시기로 스마

트폰을 통해 활용이 용이한 정보통신기술임이 

언론을 통해 부각 되었다. 2012~2015년은 스

마트폰 화와 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모

바일 용 웹이나 애 리 이션 등으로 제도 

 서비스를 확   환하는 과정에서 QR코

드가 함께 활용되었음을 보도를 통해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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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6~2019년의 경우, QR코드의 활용이 공

공의 역과 산업, 일상으로 확산되었음이 보도

를 통해 나타났으며, 2020~2023년은 2020년, 

2021년의 QR코드를 활용한 코로나19 방역 지

침  제도와 련한 언론 보도를 통해 QR코드

에 한 인식과 활용이 화되어 사회에 정

착된 시기 음을 알 수 있다. 

QR코드의 활용과 련하여, 정보 매체로서 

QR코드의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

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 지고 있다. 그러나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QR코드 활용 방안 연

구는 비교  게 이 졌다는 한계 이 있었다. 

해외 연구의 경우, QR코드를 도서  서비스에 

목하는 방안에 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 지

고 있으나, 이와 련하여 연구자들은 정보센

터  도서  분야에서 재 사용 인 QR코드

의 활용 범 가 제한되어 있다는 을 공통

으로 언 했다. 

본 연구를 통해 16년간의 언론 보도 경향 분

석 결과, QR코드는 도입 창기에 주로 산업에

서 활용되었다가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 스캔을 

통해, 련 정보로 즉시 근이 가능한 이용의 

편리성과 국제 표  인증을 받은 기술이자 보

편화된 성을 가진 정보 매체라는 특성에 

따라 차 그 활용이 다양한 분야로 확 되었

다. 이에 따라 재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일상에서 리 쓰이는 정보 매체이자, 기술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 도서

에서 QR코드의 활용은 단순한 정보 달과 

식별을 한 기술로만 소극 으로 사용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보편

이며 화된 정보 매체로 인식된 QR코드를 

활용하여 정보 센터  도서 에서 정보의 수

집, 장, 제공, 활용과 같은 다양한 역에 QR

코드를 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재 사용되는 다양한 정보 

매체 에서, QR코드가 갖고 있는 차별  특징

을 고려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구체 인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분의 공공도서 과 학도서 에

서 모바일 이용증 는 회원권 등에 포함된 QR

코드를 이용자 정보 인식 기능으로만 단순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 지침  

제도를 통한 방역패스 사례처럼 QR코드의 정

보의 인증  식별 기능에 추가 으로 정보 

장 기능을 활용하면, 정보 센터  도서 에서 

효율 인 이용자 개별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연령 와 심사 등으로 분류한 이

용자 그룹 리가 가능하며, 학술 연구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통한 상호 작용과 피드백을 바

탕으로 정보서비스를 향상 할 수 있다. 둘째, 도

서 에서 다양한 정보 제공과 홍보를 한 수

단으로 도서 의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로 연

결이 가능하도록 QR코드를 활용한 게시를 하

기도 한다. 이와 련하여, 마  분야에서 

부분 활용되는 QR코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노출 확 와 빠른 액세스를 통한 콘

텐츠로의 쉬운 근으로 이용자의 추가  행

를 유발하는 것에 을 둔다. 따라서 QR코드

를 활용하여, 보편화된 모바일 기기인 스마트폰

을 통해 도서 에 직  방문하지 않아도 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  거리 한계 

극복이 가능한 정보서비스가 가능하다. 교

통이나 인구 집 장소에 별도의 시설이나 장치

의 설치 없이, QR코드 부착을 통해 즉시 이용

할 수 있는 자책과 신문 등을 제공하여,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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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

는 기회를 확 한 이용자 친화  서비스가 가

능하다.

셋째, 일부 도서 에서는 도서  안내를 

한 QR코드를 부착하여, 인력을 거치지 않고 이

용자에게 정보 안내를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QR코드를 서가를 비롯한 도서  내

부의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다. QR코드

는 카메라 스캔을 통해 즉시 련 정보로의 

근이 가능하므로 이용자의 시간과 노력을 약

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한, QR코드는 온라

인을 통한 리가 가능하므로 이용자와의 상호 

작용  피드백 수집을 통해 오류를 바로 수정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공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넷째, QR코드는 국

제 표 으로 승인받은 기술이다. 이와 련하

여 국내 융 원회의 경우,  세계 인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기기의 보편화를 통

해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결제, 간편 결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난 2018년에 국내 QR코드 

결제 표 을 제정하 다. 이처럼  세계 으

로 리 쓰이는 국제 표 인 QR코드를 활용한 

제도와 시스템의 확립은 업무의 표 화와 다양

한 력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정보 센터  도서 에서는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이용

자에게 정보 근의 기회를 확 하고 있다. 이

와 같은 정보 제공 방식에 QR코드를 활용한 표

 제도  시스템을 구 할 경우, 업무의 표

화가 가능해지고 이는 국내를 포함한 해외 정

보 센터  도서 과의 업 시, 시공간 제약 

없는 다양한 상호 력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센터  도서 에서 정보 커

뮤니 이션의 강화를 한 목 으로 QR코드

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정보 매체를 QR코드로 

환하여 활용 범 를 확 할 경우, 정보 매체

로서 QR코드의 특수성과 차별  특징으로 인

해, 정보 활용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다. 즉, QR코드는 디지털 환에 따른 정보 소

외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보의 이용과 확산

을 한 보편화  표 화된 도구로 활용이 가

능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국내 언론의 QR코드 주제 련 뉴

스 보도 경향을 분석한 기 연구라는 것에 의

의가 있다. 수집된 QR코드 련 뉴스데이터는 

주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주

제의 기사가 가장 많았다는 에서 사회의 다양

한 역에서 활용된 QR코드에 한 보도 경향

을 분석하는 데 제한 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련하여, QR코드 주제 

련 언론 보도가 확 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QR코드에 한 인식이 커졌고, 이는 지속 인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

후 더욱 많은 정보량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통한 QR코드 주제 련 뉴스데이터 분석이 필

요하다. 이와 같은 정보 매체의 사용 경향 연구

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정보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사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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