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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유의 팬데믹 사태를 맞아 학교도서  역시 주로 면 활동에 국한되었던 기존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온라인 환경에서의 비 면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유튜  채  운 을 활용한 학교도서  

서비스를 한 기  연구로, 실제 유튜  채 을 운  인 학교도서  사서교사를 상으로 심층면담(FGI)을 

실시하여 이들의 유튜  운  경험을 통한 학교도서  서비스 인식, 필요성 그리고 구체 인 요구 내용 등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학교도서  유튜  운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 이 있다. 그 결과, 

1) 유튜  채  홍보 확 , 2) 학교 도서  유튜  체제 확립, 3) 교육청 차원의 지원, 마지막으로 4) 사서교사 

차원의 개인  노력의 4가지 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 다. 후속 면담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된 

활성화 방안이 재 유튜  운 하고 있는 사서교사의 업무에 바로 용 가능한 제안인지 검증하 다.

ABSTRACT

In the face of unprecedented pandemics, School libraries should also seek ways to provide 

non-face-to-face services in an online environment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services, which 

were mainly limited to face-to-face activities. This study is a basic study for school library 

services using the operation of YouTube channels. Thourgh the FGI was conducted on teacher 

librarians of school libraries who are operating YouTube channel, we investigated the awareness, 

necessity, and specific requirements of school libraries. Furthermore, The second interview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our propose ways to activate the operation of school libraries on YouTub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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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목

아무도 측하지 못했던 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 19)로 팬데

믹이라는 새로운 시 가 열렸다. 사람간의 

이 최소화되면서 사회 반 으로 언택트

(Untact) 즉, 비 면 문화가 확산되었고 학교의 

교육에 있어서도 원격 수업 등 많은 변화가 발생

했다. 이러한 사회  흐름 속에서 학교는 미래교

육의  환 시 로 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수-학

습 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매

우 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학교도서  역시 주로 

면 활동에 국한되었던 기존 서비스와는 차별

화된 온라인 환경에서의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효과 향상을 한 다양

한 학습 보조자료 제공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학습 효과 증진을 해서는 통 인 인쇄자료 

뿐 아니라 온라인 자료  학생들에게 직

으로 내용을 달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자료의 선정이 요한데, 그 표

인 자료가 시청각 자료이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동 상 자료를 제공하기에 효과 인 수단

으로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는 SNS이자 정보습득 채 인 ‘유튜 ’가 

각 을 받고 있다. KT 그룹의 디지털 미디어랩 

나스미디어가 2021년 7월에 발표한 ‘10  NPL 

Target Report’에 따르면, 10 는 유튜 , 페이

스북, 넷 릭스, 인스타그램, Spotv(Now), 트

치, 아 리카 TV  유튜 를 정보검색에 가

장 많이 활용하고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나

스미디어, 2021).

본 연구는 유튜  채  운 을 활용한 학교도

서  서비스를 한 기  연구로, 실제 유튜  

채 을 운  인 학교도서  사서교사를 상

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이들의 유튜  운  

경험을 통한 학교도서  서비스 인식, 필요성 

그리고 구체 인 요구 내용 등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학교도서  유튜  운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1.2 선행 연구

본 연구와 련된 선행연구로는 도서  서비

스에 SNS를 활용한 연구와 유튜 에 특화된 

연구로 나뉠 수 있다.

먼  국외 연구로 Harinarayana와 Vasantha 

(2010)는 Web 2.0  Library 2.0의 기능의 최

근 용 동향을 타임스 고등교육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  100개의 학  57개 학을 선

정, 데이터를 수집하여 웹2.0 기능(블로그, RSS, 

인스턴트 메시징, 키 등)이 하나 이상 있는지 

분석하 다. 조사 결과, 블로그와 RSS에 비해 팟

캐스트와 비드캐스트는 아직 학 도서  웹 사

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지 못해 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로는 김지은, 노 희(2013)가 도서

 SNS 마  운 황을 살펴보고 문제 을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 다. 연구 결과, 

마  담인력  교육의 부족, 주당 평균 게

시물 업로드 수  팔로워 수 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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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을 통한 SNS 마  수행, 사서들의 교육, 

정기 인 자료 업데이트, 이용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와 정보 제공, 각 SNS의 채 별 특징을 

악한 후 효과 으로 운 하는 것을 활성화 방

안으로 도출하 다.

변회균, 조 양(2014)은 학교도서  사서들

을 상으로 SNS의 업무  이용에 한 인식을 

조사하 다. 그 결과, 업무 수행을 해 SNS를 

이용하며 부분은 신속성, 이용 용이성, 콘텐

츠 다양성 등의 이유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상용 SNS의 익명성이 주는 

불만 인 요소와 검증되지 않은 콘텐츠로 인한 

문제 , 정보 탐색을 한 시간소비가 크다는 

이 불만족 요인으로 나타났다.

김유  외(2018)는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콘텐

츠의 서비스 황과 문제 을 분석하고 해외유

사 기 의 상콘텐츠 황과 비교  분석하

다. 라키비움으로 범 를 확 한 해외 기 은 

상 콘텐츠를 유튜  채 에 게시 이었으며, 

다양성과 신뢰성 등 8가지 항목에서 높은 평가

를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일반 이용자 

구나 기록정보콘텐츠에 근  활용할 수 있

도록 유튜  채 을 통한 기록정보콘텐츠 상

화 로세스를 제안하 다.

정수연(2019)은 경기지역 C 고등학교를 

심으로 학생들의 학교도서  SNS 이용 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에 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매일 모바일 기기를 통해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  SNS 활용 

후, 방문빈도와 독서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학교도서  SNS가 만족도와 이용자 

인식도 면에서도 매우 정 이며 학교도서  

이미지 제고와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유튜 를 활용한 도서  서비스 련 연구로 

먼  국외를 살펴보면, Nicholson(2010)이 온

라인 상 제작과 배포가 학교 수업 과정에 

해 끼치는 향을 분석하 다. 도서  문가가 

온라인 학원 수  과정에 한 상을 제작하

여 30일 동안 매일 유튜   인터넷 아카이

에 공개 으로 게시하 다. 수업 과정에 정식 

등록한 수는 었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비디

오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되고 SNS를 통해 배포될 때 학교 

장에 미칠 수 있는 향을 보여 다. 

Colburn와 Haines(2012)는 도서 이 유튜

를 서비스 목 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을 목 으로 도서  유튜  홍보 상의 시청

률과 조회 수 분석, 상 제작자를 상으로 한 

상의 효과에 한 인터뷰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동 상 콘텐츠를 략 으로 다루

면 상의 시청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와 도서

의 홍보 도구로 사용하기 한 증거 기반 모범 

사례들을 도출해냈다.

국내 연구로는 노지윤, 노 희(2020)의 연구

가 있다. 이들은 국내외 공공도서  유튜  채

 황과 콘텐츠 분석을 통해 국내 도서 의 

유튜  채  운 의 활성화 방안에 해 연구하

는데, 특히 국외 도서  유튜  채 과의 비

교를 통해 국내 도서  유튜  채 의 문제 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과 유튜  채 의 

홍보  근성 제고, 도서 의 문성과 교육

성 부각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이기 (2020)은 A 학도서 의 가상 실

(VR) 서비스의 개선방안  국내 기 들이 참

고할 수 있는 기 자료 마련을 목 으로 설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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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심층면담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하 다. 

그 결과로 VR 서비스에 한 안내 제공, 서비

스 공간 확보, 기기 확충, 이용도가 떨어지거나 

없는 콘텐츠의 안내 활성화, 운  규정 유연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 다. 

이처럼 공공도서 이나 학도서  서비스

에 SNS를 활용한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었지만 

학교도서 을 상으로 사서교사의 유튜  채

 활용과 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1.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 첫째, 교

사  도서 의 유튜  활용 황에 해 분석

한다. 유튜 의 개념  특성을 문헌조사를 통

해 알아보고 교육부 통계  노지윤, 노 희

(2020) 선행 연구 결과를 참조,  시 으로 

행화하여 교사․국내도서  SNS  유튜  채

의 운  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유튜  채

을 직  운 하고 있는 사서교사를 상으로 

1차 심층면담을 실시해 학교도서  유튜  채

 운  황을 살펴보고, 시사 과 문제 을 

도출,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에 하여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연구 결과를 검증하기 

해서 1차 인터뷰를 실시했던 사서교사에게 2

차 인터뷰를 실시하 다. 이를 통해 제안한 활

성화 방안이 학교 장에서 실 으로 용 가

능한지 검토하고, 추가 으로 제안하고 싶은 방

안이 있는지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결론을 도출

하고자 하 다.

 2. 교사  도서 의 유튜  활용 
황

2.1 유튜 의 개념  특성

2.1.1 유튜 의 개념 

유튜 (YouTube)는 당신을 뜻하는 어 단

어 ‘You’와 텔 비 을 뜻하는 어 단어 ‘Tube’

를 합친 단어로 동 상을 자유롭게 업로드 하

거나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온라인 기반의 PC․

모바일 랫폼으로 PC의 모니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IP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유튜

는 미디어 랫폼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 

랫폼이며, 검색 기능도 막강한 오늘날 뉴미

디어 환경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형 랫폼이다(변 진, 2018).

2.1.2 유튜 의 특징

유튜 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구체 으로 살

펴보면 첫째, 구에게나 열려 있는 개방 인 

공간이라는 이다. 유튜 는 가입을 하지 않

더라도 구에게나 열려있어 상에 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유튜  상은 업로드 되

자마자  세계 수백만 명에게 바로 제공되며, 

이에 한 감상, 의견 등을 자유롭게 교환하게 

된다(김희정, 2014). 

둘째, 시․공간에 물리  제약이 없다는 것이

다. 유튜 는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 환경이 마련

된다면 언제 어디에서나 유튜  사이트에 속

하여 동 상을 올릴 수 있고, 시청할 수 있다. 

셋째,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 유튜 는 ‘라

이  스트리 ’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시청자들

은 댓 로 의견을 할 수 있고, 그 의견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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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넷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유튜 는 ‘구

독자 수 1,000명 이상과 최근 1년 4000시간 재

생 시간’이라는 기 을 충족하게 되면 수익 창

출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기 을 충족하게 

되고 수익 창출에 한 신청을 하게 되면 수익

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이다. 한 2017년 2월

부터 유튜 Live에 정식으로 슈퍼챗 기능이 

도입되면서 실시간 스트리  방송이 화되

기 시작하 다(김한샘, 2017). 이를 통해서 실

시간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에게 채 창을 통

해 시청자들이 인 후원을 할 수 있게 되

었다. 

이 에서 특히 개방성은 유튜  채 이 활성

화 된다면 학교구성원을 넘어 외부 시청자에게 

학교도서   사서교사의 역할을 홍보할 수 있

는 정 인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한 코로나-19로 인한 비 면 등교 상황  과

화 방지를 해 고정형 시간표를 운 하고 있

는 학교도서  측면에서 유튜 가 시․공간에 

물리  제약이 없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을 활용해 학교구성원이 직  학교를 방문하

지 않더라도 도서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익 창출이 가능한 특성

은 사서교사들의 외재  동기부여의 매재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2 교사 유튜  채  운  황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 비 면 교육이 활

성화됨에 따라 많은 교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유

튜  채 을 운 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에

서는 교육부를 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통계자료를 통해 교사들의 유튜  채  

운  황을 살펴보았다. 한편 운  황 조사 

시, 과목별 교사로 구분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 인 황 악에는 다

소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부는 2020년 교원의 유튜  활동 증가 

추세에 맞추어 인터넷개인방송 황 조사를 통

해 교원의 SNS 활동 황을 채 별, 학교 

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악하 다. <표 1>은 

직 교원의 SNS 채 별 활동 황을 살펴본 

것이다.

<표 1>은 직 교원들이 운 하고 있는 SNS 

채 별 활동 황을 조사한 것으로, 직 교원

들의 SNS 선호도를 나타낸다. 직 교원이 운

하고 있는 SNS 채 은 유튜 와 네이버를 

비롯해 아 리카 TV, 트 치 TV 등으로 악되

었다. 이  유튜 가 체 2,148명  2,122명으

로 98.8%를 차지하여 SNS 채 을 운 하는 교

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채 은 유튜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2020년 학교 별 교사 SNS 활동 

구분 유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TV)
아 리카 TV 트 치 TV 팟빵 팟캐스트 계

채  수(개) 2,122 11 3 4 4 4 2,148

비율(%) 98.8 0.51 0.14 0.18 0.18 0.18 100

<표 1> 직 교원 SNS 채 별 활동 황

(교육부, 2020. 05. 14.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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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학교 유치원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 계

2019
채  수(개) 14 540 340 320 31 3 1,248

비율(%) 1.12 43.27 27.24 25.64 2.48 0.24 100 

2020
채  수(개) 45 870 607 576 17 33 2,148

비율(%) 2.09 40.5 28.26 26.82 0.79 1.54 100

증가 채  수 31 330 267 256 -14 30 900

<표 2> 학교 별 교사 SNS 활동 황

(교육부, 2020. 05. 14. 기 )

황을 2019년과 비교하여 살펴본 것이다. SNS 

채 이 가장 많이 제일 많이 개설되어 있는 곳

은 2020년 기 , 등학교로 870개(40.5%)

다. 그 뒤로는 학교 607개(28.26%), 고등학

교 576개(26.82%), 유치원 45개(2.09%), 기타 

33개(1.54%) 특수학교 17개(0.79%)로 나타났

다. 이는 2019년 체 1,248개 채  비 2020년, 

900개 채 이 증가한 것으로 등학교와 학

교, 고등학교를 심 으로 SNS 증가 채  수

를 살펴보면, 등학교 330개, 학교 267개, 고

등학교 256개의 채 이 추가 으로 개설된 것

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등학교에서 유튜  채

이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입

시 주의 학교와 고등학교와 달리 교사와 학

생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상매체에 아

주 익숙해져 있는 학생의 특성이 반 되어있는 

결과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3>은 지역별로 교사의 유튜  등 SNS 

구분 교사 수(명) 비율(%)

서울 378 17.6

부산 115 5.35 

구 78 3.63 

인천 186 8.66 

주 111 5.17 

65 3.03 

울산 47 2.19 

세종 32 1.49 

경기 386 17.97 

강원 100 4.66 

충북 81 3.77 

충남 125 5.82 

북 107 4.98 

남 70 3.26 

경북 125 5.82 

경남 115 5.35 

제주 27 1.26 

계 2,148 100

<표 3> 지역별 교사 SNS 활동 황

(교육부, 2020. 05. 14.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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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황을 살펴본 것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의 채  수가 378개(17.6%)와 386개(17.97%), 

186개(8.66%)로 체 2,148개 채   950개

(44.23%)를 차지하여 수도권 3개 지역의 교사

가 여러 지방 교사의 반 정도 비율을 차지하

는 것으로 악되었다. 그 이유로는 SNS를 운

하고 있는 교사들이 부분 2030 세 의 

은 교사들로, 수도권의 지속 인 신규 교사 임

용이 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3 국내도서  유튜  채  운  황

학교도서  유튜  채  운 의 황을 살펴

보기에 앞서, <표 4>와 <표 5>를 통해 국내도서

 유튜  채  운  황과 학교도서 의 성

격과 유사성을 가진 교육청도서   문화원 

등 6곳의 운  황을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4>의 국내도서  유튜  채  분석은 노

지윤, 노 희(2020)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2021

년 5월 14일을 기 으로 조사된 결과로, 2011

년부터 국내도서  유튜  채 이 개설되어 운

되고 있었으며,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국

이고 집 으로 개설되었음을 보여 다. 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유튜  채 을 볼 

수 있도록 한 도서 이 45개  21개로 반 이

하인 나타나 유튜  근성 확보  홍보에 

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는 <표 4>의 국내도서  유튜  

채  45개  교육․문화  성격을 가지고 학

교도서 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청

도서   문화원 등의 채  6개를 세부 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동 상의 지속 인 업

로드가 채  구독자 수와  조회 수에 큰 

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된 콘텐츠

는 이용에티켓, 추천도서  소식지, 행사 안내, 

북 트 일러 등 다양한 독서문화정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북도교육도서 의 경우에는 충

청북도 소재의 학교도서 에 한 안내 상이 

업로드 되어 있어 다른 도서 에 비해 교육  

성격의 특성을 가진 상을 많이 게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2.4 학교도서  유튜  채  운  황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2020년 이 까지 교육 

장에서는 유튜  채  운 이 활성화 되어있

지 않아 학교도서  역시 유튜  채  운 의 경

험이 있는 사서교사가 무하 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의 여 로 2020년부터 학교도서  

유튜  채 이 생성되기 시작했으나 그 수가 매

우 을 뿐 아니라 운  기간도 매우 짧은 것으

로 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유튜

 채 을 운 하고 있는 사서교사 4명을 연구

상자로 한정하여 면담을 통한 질  연구를 하

다. <표 6>은 연구 상자별 학교도서  유튜

 채 의 운  황을 조사한 것이다. 

유튜  채 이 개설된 시기는 2015년부터 2020

년까지 다양했지만 첫 상 업로드일은 모두 

2020년으로 동일했다. 이는 사서교사가 유튜

를 실질 으로 운 한 시기가 매우 최근임을 나

타낸다. 평균 구독자수는 639.25명, 업로드 되어

있는 동 상 수의 평균은 34건,  조회 수 평

균은 50,616회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A 사서교사 유튜  채  통계가 평균값에 

향을 끼쳤다. 동 상 수는 D 교사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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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도서 명
홈페이지 메인화면

( 근성)
개설일* 구독자 수(명)

동 상
업로드 수(개) 조회 수(회)

1 화성시립태안도서 X 2018.11.19. 6 10 436

2 임실군립도서 X 2020.12.28 3 3 138

3 교하도서 X 2013.04.14. 336 81 1

4 수성구립고산도서 O 2020.04.22 1 3 18

5 경주시립도서 X 2019.08.22. 18 6 1,026

6 구립구산동도서 마을 X 2016.01.05. 5 1 235

7 연수구립공공도서 X 2020.09.02. 135 125 3,997

8 3동솔빛도서 ** X 2020.06.19. 2 9 219

9 은평구립도서 O 2011.06.09. 159 776 113,914

10 강서 어도서 X 2018.06.07. 456 15 3,700

11 서울특별시교육청서 문도서 O 2019.06.25. 461 440 35,483

12 구립은평뉴타운도서 O 2015.09.22. 262 183 46,048

13 수성구립 용학도서 O 2016.04.22. 553 282 56,793

14 부천시립도서 O 2019.02.07. 594 87 32,784

15 마한교육문화회 북트 일러 2019.01.08. 6 32 3,065

16 수성구범어도서 O 2020.05.08 597 214 34,460

17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O 2018.06.14. 37 39 10,647

18 부평구립도서 O 2013.10.30. 666 120 63,853

19 장성공공도서 X 2019.07.10. 9 20 899

20 인천 역시 율목도서 O 2018.10.08. 189 34 16,283

21 의성군립도서 X 2019.06.12. 6 10 575

22 주시 앙도서 O 2019.12.12. 382 57 18,180

23 느티나무도서 O 2019.05.11. 244 11 6,830

24 성남시 수정도서 O 2019.12.20. 71 31 4,445

25 제천기 의도서 X 2018.02.21. 26 88 2,310

26 정읍기 의도서 X 2019.02.14. 11 80 493

27 도 문화정보도서 O 2018.05.14. 212 106 11,110

28 강남구립도서 O 2020.03.30. 2,390 269 120,311

29 노원구구립도서 X 2020.12.09. 82 32 2,423

30 물푸 도서 X 2016.01.21. 16 21 1,269

31 이야기꽃도서 X 2017.06.05. 9 26 1,241

32 순천시립그림책도서 X 2019.01.23. 46 9 1,642

33 서울특별시교육청 등포평생학습 O 2018.12.27. 248 12 701

34 구립증산정보도서 O 2011.06.17. 182 315 119,492

35 부평구립도서 O 2013.10.30 666 120 63,853

36 사당솔밭도서 X 2018.08.12. 5 2 1,301

37 (성남시) 교어린이도서 X 2020.12.03 11 0 -

38 구 역시립북부도서 O 2018.04.09. 37 2 358

39 동해시립(발한)도서 X 2017.06.20. 0 1 18

40 화성시립동탄 앙이음터도서 X 2017.07.08. 7 1 256

41 (양천구립)갈산도서 X 2016.06.04. 13 2 5,569

42 달성군립도서 X 2018.08.30. 18 37 1,318

43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X 2020.07.07. 2 1 41

44 충청북도교육도서 O 2020.05.27 238 118 22,610

45 청주시립도서 X 2020.05.12 879 52 10,758

 *개설일은 유튜  채  추가정보의 가입일을 기 으로 함
** 3동솔빛도서  유튜  채 이 2020년 06월 19일에 다시 개설되어 운 되고 있음

<표 4> 국내도서  유튜  채  분석

(노지윤, 노 희, 2020 재구성. 2021. 05. 14.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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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도서 개설일
구독자 수

(명)
동 상 수

(개) 조회 수(회)
콘텐츠

1
서울특별시

교육청서 문도서
2019. 06. 25. 461 440 35,483

- 추천도서  소식지, 행사 안내 
등 다양한 독서문화정보

2 마한교육문화회 2019. 01. 08.   6  32 3,065 - 북 트 일러

3
경상북도

교육청문화원
2018. 06. 14.  37  39 10,647 - 문화원 행사 상

4
서울특별시교육청
등포평생학습

2018. 12. 27. 248  12 701
- 평생학습  이용 에티켓
- 로그램 홍보 상

5
경상북도교육청

정보센터
2020. 07. 07.   2   1 41 - 정보센터 홍보 상

6 충청북도교육도서 2020. 05. 27 238 118 22,610
- 교육도서  행사  충청북도 소
재 학교도서  안내 상

<표 5> 교육청도서   문화원 유튜  채  분석

(2021. 05. 14. 기 )

No.
연구

상자

채

개설일

첫 상

업로드일

구독자 수

(명)

동 상 수

(개) 조회 수(회)
콘텐츠

1 A 2020. 04. 08. 2020. 05. 31. 1,610 43 137,522
- 수업 상  사서교사 업무

 련 상

2 B 2016. 03. 20. 2020. 05. 06. 369 36 27,001 - 책 련 수업 상

3 C 2020. 07. 08. 2020. 07. 13. 226 41 19,641
- 책 련 시리즈  동아리 활동 

상

4 D 2015. 06. 29. 2020. 02. 13. 352 16 18,300
- 수업 상  사서교사 일상 

상

평균 639.25 34 50,616

<표 6> 연구 상자별 학교도서  유튜  채  운  황

(2021. 05. 14. 기 )

는 30~40건 를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학

교도서  콘텐츠는 교육  특성이 많이 반 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보았던 <표 

4>의 교육청도서   문화원 등의 유튜  채

도 추천 도서나 북 트 일러 등 독서 련 상

이 있었지만 도서  련 안내  홍보 상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학교도서

 유튜  채 은 책과 련된 수업 상  사

서교사의 업무 등을 담고 있는 일상 상이 주

를 이루고 있었다. 

3. 유튜  운  사서교사 FGI 분석

3.1 분석 상  조사 설계 

3.1.1 연구 참여자 특성

앞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유튜 를 운용하

고 있는 사서교사 수가 으로 을 뿐 아

니라 운 기간도 매우 짧아 본 연구에서는 ․

․고를 표하는 사서교사를 선정, 심층면담

(FGI: Focused Group Interview) 기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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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  운  활성화 방안을 탐구하 다. 본 연구

의 참여자는 학교도서  유튜  채 을 재 운

하고 있는 K 고등학교 A 교사와 S 등학교 

B 교사, O 학교 C 교사, B 등학교 D 교사가 

연구에 동의하여 참여하 다. 연구 참여자의 성

별, 연령, 교직 경력  근무 지역, 학교 , 자격

을 배경 변인으로 하 으며 교사들의 일반 인 

특징은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에 참여한 교

사들은 모두 여성으로, 연령은 30  3명, 40  

1명, 교직 경력은 5년 미만 1명, 10년 이상 ~ 

15년 미만 1명, 15년 이상 ~ 20년 미만 2명, 

근무하는 지역은 서울 2명, 경기 1명, 세종 1명

으로 분포하 다. 학교 은 등학교 2명, 

학교 1명, 고등학교 1명 이었으며, 자격은 1  

사서교사 2명, 2  사서교사 1명, 정사서 2  1

명 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배경 변인 조사에서 특이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등학교 2곳과 학교 

1곳은 공립학교, 고등학교 1곳은 사립학교라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A 사서교사는 사립학교

의 특성에 따라서 한 학교에서 지속 인 근무가 

가능하 다. 한 D 사서교사는 이 에는 고등

학교와 재의 등학교에서 근무하며 모두 학

교도서  유튜 를 운 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

다. 이러한 특성은 연구 참여자의 규모가 작은 

반면 보다 심층 인 자료 수집이 가능하게 한 

장 으로 작용하 다.

3.1.2 조사방법

면담지 구성은 백경록(2007)의 ‘부록 4. 면담

지 구성내용’과 선행연구 이기 (2020)의 ‘부

록3. 국내 학도서  이용자 상 심층면담지’

의 면담 항목을 참고하여 ‘운  실태, 만족도, 

필요성, 문제 , 개선방안’의 5가지 상  범주

의 명칭은 그 로 차용하 으나, 운  실태 부

분은 일반, 공간, 시설, 기기, 콘텐츠 부분으로 

세분화 하여 총 7개 범주로 나 어 구성하 다. 

한 면담 내용은 백경록(2007)의 ‘부록 3. 

력연구를 경험한 교사와의 심층인터뷰’를 참고

하여 본 연구의 목 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

다. 면담방법은 퇴근시간과 학교도서  운  

시간  의된 시간에 맞추어 학교도서 으로 

직  방문하거나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에 맞추어 원격 상 로그램인 ‘ZOOM’을 이

용하여 화상면담으로 진행하 다.1)

교사 성별 연령 교직 경력 근무 지역 학교 자격

A 여성 30
15년 이상 ~

20년 미만
서울 고등학교 1  사서교사

B 여성 40
15년 이상 ~

20년 미만
서울 등학교 1  사서교사

C 여성 30
10년 이상 ~ 

15년 미만
경기 학교 정사서 2

D 여성 30 5년 미만 세종 등학교 2  사서교사

<표 7> 연구 참여자의 배경변인 조사

 1) 1차 FGI 기간: 2021. 04. 29. ~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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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 결과 

3.2.1 유튜  채  운  실태

<표 8>은 학교도서  유튜  채  운  실태

를 조사한 것으로 운  주체나 시기 등 운  방

법의 일반 사항과 공간․시설․기기 등 운 을 

해 필요한 자원 측면으로 나 어 정리하 다.

학교도서  유튜  운 에 있어서의 주체는 

사서교사로 부분의 역할을 담하고 있는 것

으로 악되었다. 콘텐츠에 학생들이 등장하고 

직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서교

사가 체 으로 콘텐츠의 기획부터 촬 , 편집

까지 담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이 참여하는 콘

텐츠의 상에서도 사서교사가 기획하고 본을 

검토하는 등 학생들을 반 으로 지도하여 

상을 업로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튜  채 의 운  시작 시기는 모두 2020년

으로 시작 동기는 사서교사 생활을 상으로 남

기기 해 유튜  채  운 을 가장 빨리 시작한 

D 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코로나-19에 의한 비

면 수업이 결정  계기가 되어 유튜  채  운

을 시작한 것으로 악되었다. 유튜  채  운

에 소요되는 시간활용 양상을 악해 본 결과, 

C 사서교사만 업무 시간만을 활용하여 유튜

를 운 하고 있고, 부분의 사서교사는 유튜  

운 에 업무시간과 퇴근 이후의 시간, 주말 시간

연구 상자(사서교사)

질문 구분
A B C D

유튜
채  

운  
실태

일반

운  주체 사서교사 단독 운 사서교사와 학생이 함께 운

운  시기 2020년

운  계기 비 면 수업 시작 일상 기록

시간 활용
① 퇴근이후
② 주말

① 근무시간
② 퇴근이후

근무시간
① 근무시간
② 퇴근이후

③ 주말

동료교사와 
공유한 경험

비 공개 공개
등학교 - 비

고등학교 - 공개

반 인 
업무 내용

촬 , 편집, 업로드

공간

․
시설
․

기기

공간  시설 집
① 집
② 학교도서

학교도서 학교도서

기기

핸드폰

① 아이패드
② Vllo
③ 뱁믹스

① 로지택 캠

② 실물화상기
③ 마이크
④ 이어폰

⑤ 곰믹스

① 업무용 PC
② 리미어
③ 삼각

① 아이패드

② Vllo

학교 실태 개인  비 학교 산 지원 학교 산 지원
등학교 - 잘 모름

고등학교 - 학교 산 지원

개선할 스튜디오 
학교에 요청이 

어려움
① 학생 주체 운  방식
② 학교 지원

-

<표 8> 유튜  채  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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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도서  

유튜  운 이 사서교사의 업무로 공식 으로 

인식되지 않은 채 개인의 부가 인 노력에 의존

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학교도서  유튜 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에 장에서의 사서교사들의 노력을 알

아보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유튜  채  

운 에 한 내용을 동료교사와 공유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 다. 부분의 사서교사 모두 

주변의 동료교사에게 운 하고 있는 유튜  채

 정보를 공유했을 뿐, 구체 인 사안은 공유

하지 않았으며 경험을 공개하더라도 동료교사

와 유튜  업을 진행하는 것까지 발 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

튜  운  경험을 극 으로 주변의 교사들과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나  수 있는 인 라가 

갖추어질 필요성이 있다.

유튜  운 의 한 주요 과업은 유튜  상 

제작  편집 과정으로 가장 큰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자료를 검색하여 편집하거나, 사 에 

출 사에 련 사항을 문의를 하는 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악되

었다. 따라서 학교도서  유튜  채 을 한 

기  원시 콘텐츠를 확보하고 이를 리하여 사

서교사에게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유튜  채  운 을 한 자원을 공간․시

설․기기로 나눠 살펴본 결과, 먼  공간의 경

우, 부분의 학교도서 에 유튜  채  운

을 한 별도의 공간이나 시설은 갖추어 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분 학교

도서 과 집을 활용하여 촬 하고 편집하는 등

의 형태로 상을 제작하고 있었다.

기기 측면에서는 촬 을 해 모두 핸드폰 카

메라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편집을 한 로그

램은 매우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료 편집 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구입이나 구

독을 한 별도의 비용이나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처럼 사서교사 부분이 상 편

집을 한 공간을 비롯해 기기나 로그램 등 

부분을 개인 인 비용을 부담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이에 한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은 거의 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  유튜 를 운 하는 사서교사 입장에서의 

공간․시설․기기 측면에서 개선할 에 한 

의견 수렴 결과로는 먼  ‘스튜디오’의 공간과 시

설, 다양한 기기의 지원을 제안하 다. 학교도서

의 공간 여유가 있다는 가정 하에 용 스튜디

오가 만들어진다면, 언제든 다양한 기기가 구비

된 상태에서 바로 상을 제작할 수 있고, 학생과 

함께 상을 제작하는 데에도 큰 활용도가 있을 

것이라고 기 하 다. 실제로 공공도서 의 경우 

컴퓨터, 마이크, 웹캠, 크로마키 스크린, 조명 등

이 갖추어진 스튜디오를 운 하여 유튜  동

상 제작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 하고 있다(김일환, 2021). 한 유튜  제작 

매뉴얼이나 태블릿과 같은 스마트 기기 제공, 편

집 로그램 등을 학교에서 지원해 다면 학생

과 함께 하는 학교도서  유튜  운 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3.2.2 콘텐츠 운  실태

<표 9>는 학교도서  유튜  채  콘텐츠 운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주제, 업로드 주기, 자

료  수집 방법 등 콘텐츠 운 에 한 사항으

로 나 어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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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자(사서교사)

질문 구분
A B C D

콘텐츠

운  실태

주제
수업 상  사서교

사 업무 련 상

수업 상(책 련 

활동)
책 추천 시리즈

도서   사서교사 

일상

업로드 주기 일주일에 1회 한 달에 1회

자료  수집 방법
① 직  제작

② 공유 작물
-

교육 경험 없음 있음

향후 계획 야외 상
교사  학부모 교육 

상
이로그(Vlog)

학교 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사서교

사의 업무 일상

이상 인 형태
학생과 운 하고 학

생이 소통하는 상

사서교사의 문성

을 담은 상

도서  소식을 하

는 상

사서교사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상

<표 9> 콘텐츠 운  실태

콘텐츠의 주제는 주로 수업과 련된 상, 

사서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상, 도서   사

서교사의 일상과 련된 상으로, 업로드 주기

는 일주일에 1회에서 한 달에 1회인 것으로 나

타났다. 주 1회를 주기로 업로드 하는 사서들은 

유튜  채 을 사람들에게 자주 인식시키고, 활

발하게 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함이라

고 밝혔다. 반면에 상을 월 1회 주기로 업로드 

하는 사서의 경우, 상 시간이 20분에서 25분

으로, 주 단  업로드 사서교사의 상이 10분 

내외인 것에 비해 길기 때문에 편집에 한 노

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악되었다. 

이 게 상을 길게 제작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수집 측면에서는 자신의 일상을 스마

트폰으로 촬 하는 이로그(Vlog) 형식의 

상 외에 수업에 쓰이는 상일 경우에는 사서교

사가 직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에게 소개할 책의 내용을 

편집하여 수업자료로 제작하기 때문에 가장 

요한 작권 문제에 한 다양한 해결방안이 시

한 것으로 악되었다. 이와 련하여 사서교

사들은 유튜  채  운 과 련한 교육을 희망

하고 있었으나, 공식 이고 체계 인 교육을 제

공받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

서교사들은 콘텐츠의 향후 계획으로 교육  업

무, 일상 상 등 기존의 상과 크게 다르지 않

은 주제 범  내에서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담은 

콘텐츠를 계획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식 인 기

이 주 하여 작권  운 방법에 한 교육

과 다양한 콘텐츠 기획  제작 등에 한 체계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교도서  유튜  콘텐츠의 이

상 인 형태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서교사 1인

이 주체가 되는 상보다 학생과 사서교사, 사

서교사와 사서교사 등이 의견을 나 고 함께 

력하는 유튜  운  방안을 이상 으로 생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도서  유튜

가 나아가야 할 이상 인 방향에 해서 장의 

문가들인 사서교사들이 서로 소통하고 의견

을 나  수 있는 의회 등의 모임이 요한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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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이용자 반응  만족도

<표 10>은 학교도서  유튜  이용자의 반응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유튜  운 의 이

, 반응  만족도, 운  계획 측면으로 나 어 

정리하 다.

사서교사들은 학교도서  유튜 를 운 하

며 개인   교육 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이

을 느끼고 있었다. 개인 인 측면에서는 다

양한 사서교사와의 교류, 보람 등을, 교육 인 

측면에서는 유튜 에서 소개한 책이 출로 이

어지는 경우 등의 효과를 경험하고 있었다. 따

라서 이러한 정  사례는 주변 교사  외부

에 홍보 시 매우 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한다.

주변의 반응  만족도 측면에서는 가정이나 

학교 등 주변에서의 정  반응과 부정  반

응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 나타났으며 이는 사

서교사들의 유튜  채  운 에 한 만족도에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

교도서  유튜 에 한 정  인식을 확산하

고 공유하는 것이 요함을 알 수 있다.

향후 운  계획에 있어서는 부분 유튜  

운 을 지속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

으로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사서교사 개인의 계정으로 학교 도

서  유튜  채 을 운 하는 것은 지속성 부

분에서 매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각 지역의 사서교사 의회 등 단체 

차원에서 학교도서  유튜 를 개설하고 력

하여 운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2.4 유튜  채 에 한 인식

<표 11>은 유튜  채 에 한 인식을 조사

한 것으로, 학교도서  유튜 의 필요성, 사서

교사의 필요성 등 사서교사가 유튜  채 을 운

하며 느끼는 여러 인식을 정리하 다. 

학교도서  유튜 의 필요성 측면에서 학교

도서  유튜 의 주 이용자를 학교 내 구성원으

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유튜 ’라는 매체

가 필요하지만 이외에도 다른 매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아직까지 

체로 학교도서  유튜 가 학교 내의 구성원

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음을 

변하는 것으로, 향후 지역사회의 학교도서  홍

연구 상자(사서교사)

질문 구분
A B C D

이용자
반응 

만족도

유튜  

운 의
이

① 사서교사와의 
교류

② 여러 기회

③ 보람

① 새로운 공부
② 동기부여

① 학교도서 의 

정  변화
② 교육  경험 제공

① 학생과의 친근감  

형성
② 자존감 향상

주변의

반응  만족도

정
정  
+

부정
정

만족 불만족 -

향후 

운  계획
지속 불분명 불분명 지속

<표 10> 이용자 반응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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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자(사서교사)
질문 구분

A B C D

유튜
채 에 

한
인식

유튜 의 필요성 필요하지만 다른 매체도 가능 필요

사서교사의 필요성 필요 모르겠음 필요

사서교사의 문성 

신장에 한 인식
도움이 됨

학교도서 의 서비스 
발 에 한 인식

모르겠음 도움이 됨

학생 교육에 한 인식
실시간 

화상 수업보다 

덜 효과

-
충분한 

교육  역할
-

<표 11> 유튜  채 에 한 인식

보 역할까지 발 할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와 교

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다. 

학교도서  유튜  운 에 있어서는 사서교

사가 매우 필요하고 보다 근본 으로 이를 통

해 학교 내 사서교사의 배치 당 성을 외부에 

인식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

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도

서  유튜  운 을 통해 사서교사의 문성과 

인식을 정 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사서교사의 문성 신장에 한 인식 측면에

서도 학교도서  유튜  운 이 도움이 된다는 

정 인 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도서  서비스의 발 에 한 인식에 

있어서는 학교도서  유튜 가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과 운 에 있어서 오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서비스 지속과 발 에 한 사서

교사들의 확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유튜  운 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학교도서  유튜  서비스 발

에 한 인식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 교육에 한 인식 측면에서

는 유튜 가 ZOOM 등을 활용한 방향 의사소

통 수업  교육과 비교해서 한계를 가지는 것으

로 악되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단순히 상

을 업로드하고 그치는 방식을 넘어 유튜  상

을 실시간 수업이나 면수업에서 함께 활용하

는 방식, 유튜  스트리  등의 다양한 상호작용 

요소를 보강하는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

3.2.5 문제   애로사항

<표 12>는 유튜  채 을 운 하는 데 있어

서 사서교사들이 면하고 있는 문제   애로

사항을 조사한 것으로, 서비스 운  측면을 포

함하여 정리하 다. 

첫째, 학교도서  유튜  운  시간의 부족이

다. 부분의 학교도서 은 사서교사 1인 체제

로, 학교도서 의 반 인 업무와 함께 학교도

서  유튜  운 까지 모두 사서교사 혼자서 감

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서교사들은 

시간 부족의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

는데, 실제로 10분 정도의 상을 만드는 데에

서 보통 하루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를 기

본 사서 업무와 함께 한다면 더욱 시간이 지체

된다는 어려움을 토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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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자(사서교사)

질문 구분
A B C D

문제

애로사항

 유튜  

운  시간 부족

① 부정 인 시선과 

오해

② 소재  활용 가능

한 자료 발굴의 어

려움

③ 작권 동의 문제

④ 사서교사의 자기 

검열

⑤ 열악한 제작 환경

① 유튜  운  시간 

부족

② 상권 동의 문제

③ 사서교사 단독 

운

① 유튜  운  시간 

부족

② 상권 동의 문제

③ 부정 인 시선과 

오해

④ 리자의 인식문제

<표 12> 문제   애로사항

둘째, 유튜 를 운 함에 있어서 오는 부정

인 시선과 오해이다. 면담 상 사서교사들

은 학교도서  유튜 를 운 하며 동료 교사나 

유튜 를 시청하는 일반인들에게 부정 인 시

선과 오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 다. 

독서교육 문가인 사서교사에 한 다른 교사

들의 인식 부족에서 오는 오해, 직  상자료

를 제작하는 모습에 한 부정 인 시선, 이

로그 형식 등의 상 게재 시, 일반인들의 부정

인 시선과 악 에 한 어려움을 겪었던 경

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제작을 한 에피소드 소재나 활용 

가능한 자료 발굴의 어려움이다. 유튜  채 의 

특성상 짧은 시간 안에 상의 시청자에게 흥미 

있으면서도 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한 스토리보드나 

아이디어 발굴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특히 학생

들의 흥미를 끌면서도 사서교사가 원하는 내용까

지 상 안에 담아 달하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

한 자료 획득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넷째, 작권 동의 문제이다. 책 내용과 련

된 유튜  상을 수업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동료 교사들은 책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

어주길 바라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 게 되면 

작권 문제에 되기 때문이다. 한 출 사에 

모두 작권과 련한 사항을 일일이 문의하는 

것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상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상권 동의 문제이다. 특히 상 내 

학생들이 출연하는 경우, 이들에 한 상권 동

의 문제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학생

들에게 사  동의를 받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공

개되는 유튜  채  특성 상 안 상의 문제가 일

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고 밝혔다. 한 등학교와 등학교 학생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 혼선

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학생과 학교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등학교 학생에 비해 

등학교 학생은 교사의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

고, 학부모의 동의도 필요한 것으로 악되었다.

여섯째, 리자의 인식 문제이다. 학교도서

은 독립된 기 이 아닌 학교 조직 속에 포함되

어 있다. 따라서 상  기 인 학교의 리자 즉, 

교장과 교감 등의 학교도서  유튜 에 한 인

식 정도에 따라 많은 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

서 미리 유튜  운  사실을 리자에게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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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정 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등학교 교장은 교

사들의 유튜  운  보다는 교육 자료를 보는 

것이 더 효과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등 부정

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김 랑, 2021). 

일곱째, 사서교사의 자기검열 문제이다. 사서

교사는 스스로 콘텐츠의 질이 낮은 것을 용납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상을 완벽

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데에 스트 스를 받고 

그에 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 유튜 를 시작

하는 데에도 큰 걸림돌이 되었다.

여덟째, 열악한 제작 환경이다. 앞서 운  실

태조사에도 언 했듯이 학교도서 에서 유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 기본 환경이 매

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이 하루 종

일 개방되어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소음 문제가 발생해 학교도서 에서 

콘텐츠 제작까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

로 나타났다.

아홉째, 사서교사 단독 운 이다. 학교도서

 유튜 의 운 을 사서교사 단독으로 맡는 

것에 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서교사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단 두 사람이라도 도서  운 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나 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4. 학교도서  유튜  운  활성화 
방안

본 장에서는 4장에서 조사한 학교도서  유

튜  채  운  실태와 어려움  문제  등으

로부터 시사 을 도출, 학교도서  유튜  채  

운 의 바람직한 운 방향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해보고자 한다. 아래 내용은 연구 상자를 

상으로 후속 면담을 진행하여 학교 장에서 

실화 가능 여부를 검증하고 실성 있는 추가 

의견을 포함하 다.2) 

<그림 1> 시사   활성화 방안

 2) 2차 FGI 기간: 2021. 05. 31. ~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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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유튜  채  홍보 확

학교도서  유튜  활성화를 해 사서교사

들의 홍보를 한 노력은 극 이지는 않았지

만 다양한 SNS를 선택하여 활용하 다. 네이

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 단체 

화방 등을 통해 운  인 유튜 에 한 소개 

 업로드 되는 상의 링크를 첨부하여 홍보

하고 있었다. 한 동료 사서교사 커뮤니티를 

통해 홍보에 한 도움을 받는 등 사서교사가 

극 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튜  채 의 극 인 홍보는 기

존의 부정 인 시선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출

발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도서  유튜  

운 에 한 모범 사례를 극 으로 동료 교

사와 공유하고 홍보함으로써 유튜  운 의 

정  효과를 알릴 수 있다. 구체 인 공유 

방안으로는 교내 로그램의 일환으로 상을 

만들고 교내 방송으로 송출함과 동시에 유튜

에도 업로드를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를 

들면 ‘이 상은 우리 학교도서  유튜  채

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식의 안내로 학교

도서  유튜  채 로 유도한다면, 학교 교육 

활동과 연결되는 느낌이 크기 때문에 학교 구

성원들에게 정 인 인식을 가져다  수 있

을 것이다. 

4.2 학교도서  유튜  체제 확립

기존의 학교도서  유튜  운 은 사서교사

의 개인 인 노력에만 의존해 비체계 으로 운

되어 왔다. 그로 인해 학교 리자들의 부정

인 인식, 운  시간의 부족, 열악한 제작 환경 

등의 문제가 동반되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학교도서  유튜  운 의 체제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많은 학교에서 사서교사에게 학교도서

과 련 없는 업무를 주 업무로 부여해 오히

려 필수 으로 수행해야 하는 도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악

되었다. 따라서 사서교사의 업무에 한 정확

한 규정과 이를 존 해  수 있는 성숙한 학교 

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튜  운 의 학교도서  업무화이다. 

학교도서  유튜 의 운 이 학교도서  사서

교사의 업무  하나로 자리 잡는다면, 사서교

사들이 공식 인 업무시간에 유튜  련 작업

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운  시간 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운  인력과 공간, 산 등 기 자원 

확보가 시 하다. 사서교사  보조 인력의 충

원  학생과 함께 유튜 를 운 할 수 있는 방

안이 필요하다. 학생 측면에서는 동아리 시간

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유튜  상을 함께 제

작하여 활동하는 방안이 있다. 특히 공간․시

설․기기 측면에서 학교 차원의 극 인 지원

이 필요하다. 학교 측에서는 변화하는 학교도

서  서비스 방식에 맞추어 공공도서 의 시설

과 운 방식을 참고하여 후에 학교도서  리모

델링을 실시할 때, 스튜디오와 같은 공간을 고

려하고 산을 지원해야 한다. 유튜  운 과 

련한 상 편집 로그램이나 련 필요 기

기 등도 학교 차원에서 극 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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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교육청 차원의 지원

교원의 유튜  운 은 코로나-19 등 변화하

는 환경 속에서 차 늘어가는 추세이지만 여

히 교육부에서는 유튜  운  교원에 한 

인력 황만 조사할 뿐, 이에 한 구체 인 운

 지침 제공  교육 등에 한 지원은 제공하

고 있지 않다. 이에 학교 장에서 유튜 를 운

하는 교원들은 상 제작  활용 가능한 콘

텐츠 획득의 어려움, 작권  상권 문제 등

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해 교육

청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극 으로 검토하고 

제공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작물 공유 랫폼이 마련되어야 한

다. 상 제작 시, 작권에 되지 않는 자료

들을 사서교사가 직  찾아가며 사용하는 것에

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맞추어 작권

에 민감한 사서교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미지, 

상, 음악, 책 본문 자료 등 주제별로 범주화 

되어있는 공유 작물 제공 사이트의 링크를 모

아놓은 가상참고서가 형태 등의 공유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며, 극 으로 안내하려는 노력

이 요구된다.

둘째, 작권  상권 문제 해결을 한 

실무 인 지침이 요구된다. 상 제작에 필요

한 도서나 부가 인 자료 등의 작권, 상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상권 동의 문제는 

유튜  운 의 가장 큰 어려움  하나이다. 

장에서는 도서 내용을 상에 수록하기 해서 

사 에 출 사와 메일이나 화 등을 통해 수

일 간 의하여 동의를 구하고 있다. 한 상

에 출연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에게 동의서

를 받거나 편집 때, 얼굴 부분을 흐리게 처리하

는 등 편집을 통해 상권 문제를 방지하고 있

다.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학교의 교육  측면

으로 제작한 상에서 학생들이 나오는 상 

등은 ‘비공개’처리 하여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

육 랫폼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콘텐츠 성격에 따라 유동 으로 상 공개 방

법을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에서의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교

육청 차원의 지침  교육 제공이 선제되어야 

한다. 상 제작 시 발생하는 작권이나 상

권과 련한 교육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

라서 교육청 차원의 구체 인 법이나 기 , 실

무 인 지침 등에 한 안내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연수, 매뉴얼, 로그램, 강연, 의회 

등의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지침이 수립되어야 

한다. 사서교사들은 다양한 편집 로그램의 종

류  어떤 것을 선택하고 기능을 익히는 것에 

한 어려움을 토로하 는데, 공식 이고 체계

인 연수나 매뉴얼 제공, 로그램 련 안내 

등이 지속 으로 시행되어 진다면 사서교사들이 

유튜  운 에 보다 극 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재 유튜  채 을 운  

인 사서교사를 섭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직  유튜  채 을 운 하며 겪은 생생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실질 인 로그램 구성

과 제공은 재 유튜 를 운  인 다른 사서교

사나 아직 학교도서  유튜 를 운 해 보지 못

한 사서교사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4 사서교사의 개인  노력

학교도서  유튜  운 을 학생과 교사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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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구성원과 력하여 운 한다고 해도 가장 

핵심 주체는 사서교사이다. 이러한 사서교사의 

개인 인 노력과 의지는 무엇보다도 요하며 

유튜  운 과 발 의 핵심요소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하지만 아직 유튜 가 학교도서  

서비스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

는 여러 부정 인 인식과 상 제작에 있어서 

축되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서교사의 자기 

검열은 학교도서  유튜  운 의 매우 큰 문

제 이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먼  사서교사의 인

식 변화가 가장 먼  이루어져야 한다. 사서교

사는 변화하는 시  흐름과 사회  심의 

요구에 맞추어 기존의 정보서비스 방식에 머무

르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정 으로 고민하고 극 으로 제공할 필요

가 있다. 한 처음부터 완벽한 상을 올려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러한 정 인 인식과 극 인 태도 변화는 

앞서 말한 공식 이고 지속 인 교육의 제공이 

선행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교사 측면에서 력체계를 구축하

여야 한다. 사서교사 개인 으로 상 제작을 

하다보면 콘텐츠 기획 아이디어의 고갈, 상 

제작의 미숙함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문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고 동료 사서교사들과 

함께 유튜 를 운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  사례로 재 ‘충북 사서교사 

연구회’에서는 학교도서  유튜  채 을 력

하여 운 하고 있다. 이처럼 교사들이 문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여 조직 인 처럼 유튜

를 운 한다면 사서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

주고, 더욱 다양하고 문 인 콘텐츠 제작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처

럼 운 할 수 있도록 인력 풀 확보  교류에 

한 지원이 필요하다. 

5. 결 론

본 연구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 면 등교 

상황과 상매체에 친숙한 사회  흐름 변화에 

따라 학교도서  유튜  활성화를 한 연구를 

실시하 다. 이를 해 먼  공공도서 을 비

롯해 교사들의 유튜  운  실태를 악하

고, 학교도서  유튜 를 운 하고 있는 사서

교사를 선정, FGI를 통해 학교도서  유튜  

운  방법과 이용자 반응  만족도, 유튜  운

에 한 인식 등 유튜  운  실태를 악하

고 유튜  운 의 문제   애로사항을 조사

하 다. 수렴된 의견들을 종합해 시사 을 도

출, 학교도서  유튜  채  운 의 바람직한 

운 방향에 해 1) 유튜  채  홍보 확 , 2) 

학교 도서  유튜  체제 확립, 3) 교육청 차원

의 지원, 마지막으로 4) 사서교사 차원의 개인

 노력의 4가지 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안

하 다. 후속 면담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된 

활성화 방안이 재 유튜  운 하고 있는 사

서교사의 업무에 바로 용 가능한 제안인지 

검증하 다. 

본 연구는 학교도서 에 유튜 를 활용하기 

한 기반 연구로, 연구 상자 수가 다소 다

는 한계가 있으나, 실제 유튜 를 직  운 하

고 있는 사서교사라는 에서 매우 실질 인 

요구사항이 수렴되었다고 여겨진다. 앞으로도 

학교도서  유튜  서비스는 확 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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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  유튜  운  계획과 실행에 기반이 

되는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학교도서 과 사

서교사를 상으로 하는 유튜  련 수조사

와 교육이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유튜 를 운 하고 있지 않은 사서교사

에게 실용 인 도움이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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