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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기록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홍보 활동 및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홍보 현황과 한계를 조사하여 

대학기록관의 소셜미디어 기반 홍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소셜미디어 내용 분석,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고 소셜미디어의 콘텐츠와 운영 측면으로 나누어 대학기록관 홍보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콘텐츠 

측면에서 주제 선정, 내용 작성, 플랫폼 관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 선정에 있어 학생들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참여를 

유도하며 정기 기획 코너를 통해 시류에 맞는 게시물을 꾸준히 올릴 것과 학생들의 일상과 연계된 게시물의 비율을 늘릴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구성하고 대학기록관이 졸업 후에도 동문으로써 연관성이 있는 

기관임을 강조하였다. 내용 작성 관련 제안으로 마스코트 및 캐릭터를 활용하고 친근한 어투를 사용함으로써 대학기록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할 것을 제시하였다. 플랫폼의 경우 2024년 현재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대학기록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운영 측면에서 재학생 서포터즈 제도 도입과 한국대학기록

관협의회를 통한 사례 공유나 타 기관의 사례 참조 및 예산과 인력의 확보에 있어 대학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과 같은 

인식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strategies for social media-based promotion of university archives 

by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public relations activities and social media management 

of university archives. To this end, a literature review, social media content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promoting the university archives was proposed in two aspects: content and 

management. The content aspect was divided into topic selection, content writing, and platform. When 

it comes to topic selection, first, the topic should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students based on their 

interests. Second, write a post that catches on trend periodically. Third, the proportion of posts on students’ 

daily lives should be increased. fourth, the freshmen should be provided with useful and practical information 

about the university. fifth, posts on oral interviews with alumni and activities of individual alumni or 

alumni associations can strengthen identity and solidarity among alumni. For content writing, tap into 

students by using mascots and characters, and everyday language familiar to students. YouTube and 

Instagram are suggested to be utilized as they are mainly used as of 2024 by university archives that 

manage social media. In terms of management, managing the student ambassador program, getting the 

idea from University Archives & Records Centers and related institutes, and securing manpower and budget 

with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parent organization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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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대학기록관은 대학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

며(장윤희, 2005) 대학행정의 설명책임성을 강

화하고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지식정보 축적을 

지원한다(국가기록원, 2024). 국내에서는 ｢공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

법)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와 동법 시행령 제3

조(공공기관의 범위)에 따라 국립, 사립 등 모든 

대학을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

로 정하고 기록 보호 및 관리를 대학 교원과 직

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국가기록원, 2024). 

이와 더불어 국가기록원에서는 2017년 ｢대학 기

록물관리 지침｣을 제정한 이후 1-2년 주기로 

지침을 개정하면서 대학기록관의 체계적인 업

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기록관의 내부 이용자 

중 하나인 대학생의 81.9%가 기록관 이용 경험

이 없을 정도로 대학기록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은 낮은 실정이다. 대학생들은 기록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

하였거나 기록관에 대한 홍보를 접해보지 못했

다는 의견이 많았다(이정은 외, 2017).

이와 같이 대학기록관에 대한 재학생들의 인

식이 낮은 상황에서 대학기록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대학기록관 홍보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 홍보를 통한 대학 구성원의 인

식 제고를 기반으로 내부적으로는 대학기록관 

존립의 근거를 확보(장덕현, 2001)하고 외부적

으로는 대중에게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으

로써 기록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김건하, 2010). 대학 내에서 기관이 의미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본

질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대학기

록관은 대학의 전통을 계승 및 발전시키며 대학

의 본질적 기능인 교육, 연구를 지원하고 효율적

인 행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역할을 맡

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김옥선, 2007).

따라서 대학기록관 홍보를 통해 이러한 대학

기록관의 존재 이유와 활동의 정당성을 알릴 

수 있다(김옥선, 2007). 또한 기록관의 홍보 활

동을 통해 대중에게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

고 기록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함으로

써 대학기록관의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김건하, 2010). 기록관의 활동에 대한 지

지 역시 기록관 홍보를 통해 잠재적 이용자에게 

기록관과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기록관의 

존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이혜원, 2007).

전 세계 대부분의 기업, 단체, 정부에서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는 그 영향력

과 파급력을 미루어볼 때 대학기록관의 홍보 

도구로 사용되기에 적절하다. 소셜미디어는 기

록관의 소식을 알리는 홍보 수단을 넘어 홍보 

주체와 대상자 간에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커

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이정은 외, 2017; 조

수연, 2018)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셜미디

어는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사용

할 수 있으며 계정 생성 및 운영에 있어 홈페이

지 관리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복잡한 기술이나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유용한 홍보 수

단이 될 수 있다. 

국내 대학기록관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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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소셜미디어

를 활용한 대학기록관 홍보를 제안하는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내 대학기록관 홍보

에서의 소셜미디어 적용 현황과 실무자들의 인

식을 조사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기록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홍보 

활동 및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홍보 현황과 한계

를 조사하여 대학기록관의 소셜미디어 기반 홍

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대학

기록관과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대학기록관의 홍보 현황을 

파악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대학기록관 홍보

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내용 분석,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첫째, 문헌연구에서는 대학기록관에 관한 전

반적인 연구, 대학기록관을 포함한 기록관 홍

보, 기록관에서 소셜미디어를 논의한 홍보 관

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 대학기

록관 소셜미디어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게시물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

을 하였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7개교 중 10

개의 대학기록관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전 트위터),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내용 분석은 최

신성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올라

온 글을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인스타그램을 보유한 총 6개 기관 중 2023년 

글이 올라오지 않은 2개 기관을 제외한 4개 기

관의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 유튜브는 제작이 비교적 까다로운 영상을 

위주로 운영되는 플랫폼임을 고려하여 유튜브

를 보유한 모든 6개 기관의 유튜브 계정 조회 

수 상위 10개의 게시물 내용 분석을 하였다.

대학기록관 소셜미디어에 대한 인식, 홍보 및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기록관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와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우선,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대학기록관 10개 

기관과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지 않고 홈페이지

를 운영하는 대학기록관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15개교 15명

의 실무자가 면담을 허락하였으며 이 중 소셜미

디어를 운영하는 기관은 8개, 소셜미디어를 운

영하지 않는 기관은 7개였다. 심층 면담은 2024

년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화 통화 및 구

글 미트(Google Meet)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전화로 수행한 기관은 12개교, 구글 미트로 수

행한 기관은 3개교였다. 심층 면담을 시작하기 

전 면담 내용 녹취를 허락하지 않은 한 명의 참

여자를 제외한 14명의 참여자의 녹취에 대한 고

지 및 동의를 받은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 질문지는 일반사항, 대학기록관 소

셜미디어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현황, 대

학기록관 홍보 현황, 대학기록관의 전반적인 운

영 현황, 향후 계획 등 총 5개 영역으로 구성하

였다. 대학기록관 소셜미디어 및 홈페이지를 활

용한 홍보 현황은 소하은(2021), 김예지(2022), 

대학기록관 홍보 현황은 김옥선(2007), 이혜원

(2007), 김건하(2010), 대학기록관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은 김옥선(2007), 김건하(2010)의 연

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셋째,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대학기록관과 

소셜미디어가 아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대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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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10개의 대학기록관과 소

셜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17개의 대학기

록관을 면담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 중 면담을 

수락한 8개의 소셜미디어 보유 기관과 7개의 소

셜미디어 미보유 및 홈페이지 운영 기관에서 면

담 참여에 동의하였다. 이들 기관의 실무자를 대

상으로 전화 통화 및 구글 미트(Google Meet)

를 통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1.3 선행연구 

대학기록관의 홍보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

과 같다. 김옥선(2007)은 이용자 그룹 중 하나

인 학생을 대상으로 견학 및 오리엔테이션을 통

해 대학기록관의 존재를 인식하게 할 것을 제안

하였다. 김건하(2010)는 기록관의 공통적 지원 

방안으로 인력확충 및 전담 부서 설치 및 홍보 

관련 교육의 지원, 모기관 차원에서의 인식 전

환, 예산의 지원, 4단계 홍보계획 수립 제안을 언

급하였다. 최현숙(2013)은 대학기록관의 설립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온라인 전시프로그램을 

제시하며 개선 방안 중 하나인 SNS 활용을 통

해 온라인 전시프로그램 홍보를 활성화하고 기

록연구사와 이용자 혹은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였다. Hager(2015)는 기

록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 이미지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게시글 공유 기능을 통해 

행정적으로 한 단계 위에 있는 기관과 협력할 것

을 제안하였다. 강주연 외(2016)는 국가기록원 

X(전 트위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정

보 제공, 이미지와 링크를 포함하는 다양한 부가 

정보의 적극적인 활용, 적절한 해시태그를 활용

한 트윗 게시, 시류에 부합하는 트윗 게시 등을 

제언하였다. 최정원 외(2016)는 기록관의 지속

적․주기적인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 이용자

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전략의 필요성과 시대

에 적합한 기록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방법을 

제언하였다. 이정은 외(2017)는 잠재 이용자인 

대학생 집단을 기록관으로 유도하는 방법 중 하

나로 인터넷 및 SNS를 활용한 홍보 활동 전개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박지영 외(2018)는 국가기록원 유튜브 채널

에서 제공하는 영상콘텐츠를 평가한 결과 다양

성, 편리성, 유희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도

출하였고 이에 유튜브 채널을 통한 기록정보콘

텐츠 영상화 프로세스와 예시를 제안하였다. 김

은진, 구정화(2020)는 대학기록관의 온라인 홍

보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

를 수행하였고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상호작용성

을 높이기 위한 SNS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하

였다. 이서윤(2021)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록

관리기관을 알리고 소셜미디어를 홍보 수단으

로 활성화하고자 기록관리기관의 소셜미디어 

운영전략을 제안하였다. 박옥남(2022)은 국가

기록원 유튜브의 시청자 반응이 저조하고 시청

자의 흥미를 이끄는 콘텐츠가 부족하며 시청자

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채널 운영이 부족한 점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

해 주제의 다양성, 댓글 또는 구독과 관련한 이

벤트 활용, 시청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확대, 유

튜브 매체에 적합한 동향을 활용한 영상 제작

을 제안하였다. Weaver(2022)는 학술 기록관

(academic archives)이 일반 대중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인식을 극복

하기 위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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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활용하고 지속적이면서도 주기적으로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올릴 것을 제안하였다. 정회명, 

김순희(2023)는 국내 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기

록정보콘텐츠 개발 시 사진, 동영상 등 모바일 

기반 이미지 중심의 SNS인 인스타그램의 특성

에 특화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며 해시태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기관 계정 노출과 검색 

가능성을 높여 이용자의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고 보았다. 또한 인스타그램의 주된 이용층인 

청소년과 청년층을 고려하여 재미있고 공유할 

만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며 좋아요, 댓글, 태

그 등의 기능을 통한 이용자와의 적극적인 커

뮤니케이션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2. 소셜미디어와 기록관 홍보

2.1 대학기록관 홍보의 의의

대학기록관은 학생, 교수, 직원 등 다양한 기

록 생산 주체가 상호 간 교육, 연구, 행정 등의 

활동을 통해 기록을 생산하며 자율적인 수집 

기준에 따라 역사성 확립이나 연구 등의 목적

으로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한다. 대학의 기록

물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되 국

가적 보존 가치가 높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이관을 요청하는 경우는 자체 보존에서 제외된

다(국가기록원, 2024).

기록관 홍보 활동은 기록관에 대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강화하여 안정된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필요하다. 대학기록관은 도

서관 및 박물관과 달리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

는 인식이 낮으므로 예산삭감의 표적이 되기 쉽

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국내 대학기록관은 해

외의 경우와 다르게 외부 기부금이나 정부지원

금의 도움 없이 전적으로 모기관의 예산에 의지

하고 있기에 대학기록관의 저조한 인지도는 운

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옥선, 2007). 따

라서 대학기록관 홍보를 통해 대학기록관의 존

재감과 인지도를 높이고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기록관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기록관의 저조한 인지도는 기록관리의 기본

적인 기능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

으므로 기록관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그 

존재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이혜원, 2007). 즉 

기록관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과 같은 유

관 문화유산기관과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홍

보 활동을 통해 이용자와 잠재 이용자를 이끌어

내어 대중의 지지와 성원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하

는 것이다(김건하, 2010).

2.2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의 의의 

Oestreicher(2020)에 따르면 기록관 홍보에 

있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마케팅 및 홍보 전

략에 있어 중요한 도구이다. 소셜미디어의 콘

텐츠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이용자를 유입하

거나 기존 이용자의 방문 빈도를 늘릴 수 있으

며 기록관의 다양한 면모를 알릴 수 있기 때문

이다. 소셜미디어를 적절히 활용하면 팔로워, 

기부자, 후원자, 공공 정책 전문가, 미디어 등의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영향력이 있는 당사자와 

연결되어 기록관의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무료로 가입하거나 사용

할 수 있지만 플랫폼을 관리하려면 직원의 시

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목표 수립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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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설정, 콘텐츠 생성 및 플랫폼을 관리할 한 

명 이상의 아키비스트를 지정하면 일관된 방식

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기록관과 소셜미디어를 다룬 선행연구에서

는 기록관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이미지 등과 같

은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한다. Hager(2015)는 

시각적으로 눈길을 끄는 이미지를 포함한 게시

물을 올려야 한다고 보았으며 강주연 외(2016) 

역시 이미지와 링크를 포함하는 다양한 부가 정

보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하였다. 둘째, 시류

에 부합한 게시물을 올린다. 강주연 외(2016)는 

시류에 부합하는 트윗 게시가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으며 최정원 외(2016)는 사회적 이슈를 다

룬 기록 제공을 강조하였다. 셋째, 지속적이며 

주기적으로 게시물을 올린다. 이서윤(2021)은 

소셜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관의 경

우 소셜미디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고 하였으며 Weaver(2022)는 게시물 업로드 

빈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게시물 

공유 기능 활용(Hager, 2015), 해시태그 활용

(강주연 외, 2016; 정회명, 김순희, 2023), 댓글, 

구독, 태그 활용(박옥남, 2022; 정회명, 김순희, 

2023)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3. 대학기록관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 조사

3.1 국내 대학기록관의 소셜미디어 내용 분석

3.1.1 국내 대학기록관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

대학기록관을 운영하는 학교는 총 209개 기

관으로 이는 2022년 7월 8일 국가기록원에서 제

공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 관할 

기록관 현황 고시｣에 명시된 학교 198개교(국

가기록원, 2022)와 현황 고시에 기재되지는 않

았지만 한국대학기록관협의회 회원교에 명시된 

학교 11개를 합한 수치이다. 209개교 중 기록관 

홈페이지가 있는 대학은 총 27개교이었으며 이 

중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하는 기관은 총 10개

교(경상국립대학교, 경희대학교, 단국대학교, 서

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아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대학기록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플랫폼에

는 유튜브, X(전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

북 등이 있었다(<표 1> 참조).

3.1.2 국내 대학기록관 소셜미디어 내용 분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피드 중심의 플

랫폼은 최신성을 반영하기 위해 내용 분석 대상

을 가장 최근 연도인 2023년 한 해 동안 올라온 

게시물로 한정하였다. 단, 유튜브는 제작이 비

교적 까다로운 영상을 위주로 운영되는 소셜미

디어임을 고려하여 조회 수 상위 10개의 게시물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8개교에서 운영하는 

4개의 인스타그램과 6개의 유튜브가 선정되었

으며(<표 2> 참조) 내용 분석은 김지현(2015), 

이정은, 이지원(2017)의 연구를 참고하여 도출

한 기준인 공지사항, 기관과 소장물, 역사, 행사 

및 프로그램, 이용자 참여(<표 3> 참조)에 따라 

수행하였다.

∙경희대학교 경희기록관

경희대학교 경희기록관은 2010년에 설립되

었으며 경희기록관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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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기관명 설립 구분 소셜미디어 URL

1
경상국립대학교 기록관

(2022)
국립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nuarchives/

2

경희대학교 경희기록관
(2018)

사립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hu_archives/

경희대학교 경희기록관
(2017)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archives/

경희대학교 경희기록관
(2012)

X(전 트위터) https://x.com/kharchives

3

단국대학교 단국역사관
(2023)

사립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khistorymuseum

단국대학교 단국역사관
(2022)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zh6lh2nb8h 

4
서울대학교 기록관

(2016)
국립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nu_archives/

5
아주대학교 대학사료실 

(2019)
사립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xj5bo5ni3f 

6
연세대학교 기록관 

(2022)
사립 유튜브

https://www.youtube.com/@yonseiuniversityarchive
s1471 

7
영남대학교 대학기록물센터 

(2019)
사립 유튜브

https://www.yu.ac.kr/archives/board/yu-video-archi
ve.do?mode=list&article.offset=0&articleLimit=10

8
카이스트 아카이브

(2019)
기타공공기관 유튜브 https://www.youtube.com/@kaistarchives2910

9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관
(2019a)

사립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hufs_historical_archives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관
(2019b)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UFSHistoricalArchives

10

한양대학교 역사관
(2017)

사립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gq6ot2kv2j

한양대학교 역사관
(2019)

사립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hanyang.docent/

한양대학교 역사관
(2015)

사립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yu.history.museum

<표 1> 국내 대학기록관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

순번 기관명 소셜미디어 사진 활용 게시물 수(개) 영상 활용 게시물 수(개) 총 게시물 수(개)

1 경희대학교 인스타그램 11 0 11

2
단국대학교

유튜브 0 8 8

3 인스타그램 17 0 17

4 아주대학교 유튜브 0 10 10

5 연세대학교 유튜브 0 10 10

6 영남대학교 유튜브 0 9 9

7 한국과학기술원 유튜브 0 10 10

8 한국외국어대학교 인스타그램 28 0 28

9
한양대학교

유튜브 0 10 10

10 인스타그램 73 1 74

합계 129 58 187

<표 2> 국내 대학기록관 소셜미디어 내용 분석 대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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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유형 정의 하위유형 정의

공지사항
기관 관련 공지 및 

안내사항 제공

이용시간/휴관 이용시간, 휴관일 등 운영시간 안내

채용/모집 채용/모집에 대한 안내

기관 소식 기관과 직원들의 활동 및 일상에 대한 안내

기타 신년인사/크리스마스 인사/안부 인사 등

기관과 소장물
기관 및 소장물에 대한 

정보 제공

시설/자료실/서비스 특정 시설/자료실/서비스 등 안내

소장물/컬렉션, 발간물 기관 소장물 및 컬렉션과 발간물에 대한 안내

역사 지역 및 대학의 역사
지역사 대학교가 속한 지역에 대한 역사

대학사 대학교 및 대학 동문에 관한 역사

행사 및 프로그램 행사 및 프로그램 정보 제공 소개 및 일정 행사 내용, 시간 및 일정에 대한 안내

이용자 참여 이용자의 참여 유도

퀴즈 소장 기록물에 관련된 질문을 통해 흥미 유도

상품과 기념품
상품 및 기념품 증정을 통해 이용자들의 방문 및 

참여 독려

공모전
특정 주제에 대한 글/민간 기록물 및 자료 등을 

공모

<표 3> 국내 대학기록관 소셜미디어 내용 유형 및 정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전 트위터)이다. 2023

년에는 경희기록관 페이스북과 X에 올라온 게

시물이 없음에 따라 인스타그램을 사례조사 대

상으로 정하였다.

경희기록관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수는 2024

년 6월 현재 기준 980명이며 2023년 1월 1일부

터 12월 31일까지 올라온 게시물은 총 11건으

로 모두 사진 게시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록

관 홈페이지(https://com.khu.ac.kr/archives/

user/main/view.do)에는 기록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의 링크가 없었으며 모두 구글링을 

통해 찾을 수 있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는 내용 유형은 대학사로 11건 중 5건을 차지하

였다. <과거의 오늘> 코너에서는 경희성(경희

대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발견한 변광성)과 개

교 21주년 행사를 소개하였으며 <경희의 공간> 

코너에서는 서울캠퍼스 다리의 과거와 현재, 구

내식당의 과거와 현재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대학주보, 당시 모습을 담은 사진, 방송사 뉴스 

보도 자료, 홍보 책자 등과 같은 기록물을 활용

하여 경희대학교의 역사를 알렸다. 또한 ‘세계

평화의 날 사진전’에서는 사진전 일정을 알리는 

동시에 세계 평화의 날 연설문 및 UN 문서와 

같이 세계 평화의 날 관련 문서 기록물을 활용

하여 경희대학교와 세계평화의 날의 연관성을 

강조하였다. 이 밖에도 기록관의 일상과 관련하

여 학교 건물 사진을 올렸다.

∙단국대학교 단국역사관

단국대학교 단국역사관은 2019년에 개관하

였으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국대학교 단국역사관 홈페이지(https://cms.

dankook.ac.kr/web/historymuseum) 중앙에는 

포스터 배너가 링크되어 있는데, 배너를 클릭

하면 나오는 포스터에 단국역사관 인스타그램 

URL이 연결된 QR코드가 삽입되어 있다.

단국역사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의 구독자 

수는 2024년 6월 현재 기준 14명이며 총 8개의 

게시물이 있었는데 그중 6개가 대학사를 다루

었으며 캠퍼스 발전사, 단국대학교와 스포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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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기록물 등의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캠

퍼스 발전사 영상은 각 캠퍼스 (낙원동, 신당동, 

한남동, 천안, 죽전)의 설립 역사와 배경을 담은 

기사와 사진으로 구성되었다. 단국대학교와 스포

츠와 관련된 영상에서는 <단국스포츠, 세계와 미

래로> 특별전, 장충식 총장이 스포츠를 통해 세

계평화에 이바지한 바를 홍보하였다. 또한 88서

울올림픽 스포츠 과학 학술대회 기념관과 교내 

운동부의 업적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달의 기

록물’에서는 매월 그달의 일정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와 연관된 사진에 기록물의 내용

을 자막으로 삽입하였다. 1월 게시물에는 ‘송사’

를 주제로 역대 학위수여식 사진 아래 1968년 

재학생 대표의 송사, 2월 게시물에는 ‘입학식’

을 주제로 역대 입학식 사진 아래 1976년 입학

식 신입생 답사를 자막으로 올렸다. 4월 게시물

에서는 ‘도서관’을 주제로 퇴계기념도서관과 율

곡기념도서관의 기록 사진을 제시하며 역사를 

소개하였다.

단국역사관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수는 2024

년 6월 기준 115명으로 2023년 3월 3일부터 12

월 31일까지 총 17건의 게시물이 올라왔으며 

모든 게시물은 사진을 활용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게시물은 대학사로 17건 

중 10건을 차지하였다. 인스타그램에서도 유튜

브와 동일하게 ‘이달의 기록물’ 코너를 통해 매

월 특정한 테마를 선정하여 테마와 연관된 기

록과 대학의 역사를 카드뉴스의 형식으로 소개

하였다. 2023년에 선정된 테마에는 신입생 안

내, 한국인민치태평양회의서, 축제 기록물, 학

생식당, 국제교류, 봉사활동, 간행물, 등반대회, 

개교기념품, 입시풍경 등이 있었다. 한국인민치

태평양회의서는 대학 설립자 장형과 관련된 기

록물이다. 이 밖에도 단오 부채 만들기 체험 사

진 등을 통해 역사관의 일상을 담고 있었다.

∙아주대학교 대학사료실

아주대학교 대학사료실은 중앙도서관 소속으

로 2018년에 개설되었으며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아주대학교 대학사료실 홈페이지(https://

archives.ajou.ac.kr/archives/index.do) 하단의 

‘구술컬렉션’란에서 각 구술사 인터뷰 대상의 

영상을 유튜브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아주대

학교 대학사료실의 유튜브 구독자는 2024년 6

월 기준 17명이었다. 유튜브 채널 조회 수 상위 

10개 중 5개의 게시물이 기관과 소장물 관련 내

용 유형이었으며 구술 컬렉션과 2019년 수집 

공모전 본선 진출작 기록물 소개 영상으로 이

루어졌다. 구술 컬렉션에서는 아주대학교 명예

교수 및 현직 교수와의 구술 인터뷰를 다루었

으며 공모전 기록물 소개 영상에서는 2019년에 

진행된 공모전의 본선 진출작 11점을 다루었다. 

그밖에 축구부의 활약사, 학교 변천사, 역대 총

장 설명 영상, 30년사, 외빈 방문 등을 다룬 영

상이 있었다.

∙연세대학교 기록관

연세대학교 기록관은 1998년 도서관 소속의 

기록보존소로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학술문화

처에 소속되어 있다. 연세대학교 기록관 홈페

이지(https://archives.yonsei.ac.kr/)에는 기

록관 유튜브가 링크되지 않았지만, 유튜브 검

색창에 ‘연세대학교 기록관’을 입력하면 기록관 

유튜브를 확인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기록관 

유튜브의 구독자는 2024년 6월 기준 23명으로 

채널 조회 수 상위 10개 게시물은 모두 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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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과 관련된 내용 유형에 해당하였다. 2022년

부터 2023년까지 올라온 조회 수 상위 10개의 

게시물은 모든 직원, 기록관리책임자, 신입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기록관리 교육에 관한 영상

으로 강의자가 직접 나오거나 강의 관련 PPT

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비전

자기록물을 직접 이관 및 처리하는 방법과 아

카이브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을 직접 녹화하

여 올리기도 하였다.

∙영남대학교 대학기록물센터

2009년에 개관한 영남대학교 대학기록물센

터는 중앙도서관에 속하였으며 유튜브를 운영

하고 있다. 영남대학교 대학기록물센터 홈페이

지(https://www.yu.ac.kr/archives/index.do) 

메인 화면의 ‘YU 영상 아카이브’란에 유튜브 

영상이 링크되어 있었다. 영남대학교 대학기록

물센터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구독자 

수가 공개되지 않아 구독자 수를 파악할 수 없

었으며 채널 조회 수 상위 10개 게시물은 모두 

대학사 유형에 속하였다. 입학식, 축제, 졸업식 

등의 모습 혹은 도서관, 학술연구, 캠퍼스 등의 

변천사를 담은 사진들을 하나의 주제 아래 묶

어서 영상으로 만들었다. 영상에는 주제와 관

련된 기사의 일부 내용을 PPT나 자막 형식으

로 삽입하기도 하였다.

∙카이스트 아카이브

카이스트 아카이브(KAIST ARCHIVES)는 

기록 포털로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의 학술정

보처 지식서비스개발팀에서 운영하고 있다. 카

이스트 아카이브 홈페이지(https://archives.k

aist.ac.kr/)의 첫 페이지 우측 하단에 유튜브 

URL이 링크되어 있다. 카이스트 아카이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2024년 6월 

현재 기준 1,610명으로 채널 조회 수 상위 10개

의 게시물은 모두 기관과 소장물 유형에 속하였

다. 내용은 기부자, 전․현직 총장, 대표이사의 

구술 인터뷰 컬렉션과 ‘연구성과10선’ 컬렉션 중 

일부 영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성과10선’은 20

11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는 10개의 연구성과

로 각 연구에 대해 연구책임자 및 교수가 직접 

설명한 영상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관은 2009년에 개관

하였으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관 홈페이지(https:

//archives.hufs.ac.kr/)에는 인스타그램과 페

이스북이 우측 하단에 링크되어 있었다. 페이스

북에는 2023년에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음에 따

라 인스타그램을 사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2024년 6월 현재 기

준 135명으로 인스타그램에는 2023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총 28건의 게시물이 올라왔

으며 모두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게시물의 

내용 유형으로 가장 많은 것은 대학사로 28건 

중 14건을 차지하였다. ‘기록과 사진으로 보는 

외대사’는 대학사에 속하는 게시물 중 하나의 코

너로 해당 코너를 통해 캠퍼스 공간, 연대별 교

육 목표 변화, 외국어 교육 환경, 타 대학과의 친

선 교류 행사, 국제 교류 역사 등을 다루었다. 서

울캠퍼스의 역사 외에도 글로벌캠퍼스의 위치와 

역사, 명수당, 상징물, 교내 순환 셔틀버스 등 양 

캠퍼스 간 내용을 균형 있게 담았다. 일상과 관

련하여서는 외빈 방문 소식을 다루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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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역사관

한양대학교 역사관은 2015년 11월에 설립되

었으며 재학생을 대상으로 역사관 서포터즈를 

선발 및 활용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

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역사관 

홈페이지(https://historymuseum.hanyang.ac.

kr/) 좌측 하단에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

스북 계정이 링크되어 있었다. 페이스북에는 20

23년에 올라온 게시물이 없음에 따라 인스타그

램과 유튜브를 사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양대학교 역사관에서는 하이디(HY:D)라

는 서포터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한 

기수씩 모집하며 2023년 기준으로 7기가 활동

하였다. 서포터즈가 되면 역사관 전시해설과 신

입생 커리어개발 수업 진행, 역사관의 홍보 콘

텐츠 제작 후 소셜미디어 게시 및 관리, 행사 부

스, 토크콘서트와 같은 역사관 행사 기획 및 진

행을 맡게 된다.

한양대학교 역사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의 

구독자 수는 2024년 6월 현재 기준 259명으로 

채널 조회 수 상위 10개의 영상 중에서 기관과 

소장물 유형(7개)에 속한 게시물이 가장 많았

다. 한양대학교 서포터즈 하이디가 역사관 홍

보를 하거나 전시 소개 및 설명을 하는 영상이 

주를 이루었으며 역사관 커리어개발 프로그램 

일환 중 하나인 전시 소개를 제시하기도 하였

다. 또한 사람만한 크기의 인형으로 만든 마스

코트 ‘하이디’가 전시 설명을 하는 영상을 올림

으로써 대학기록관 이미지에 친근함을 더하기

도 하였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2024년 6월 현재 기

준 1,219명이며 인스타그램에는 2023년 1월 1

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74건의 게시

물이 올라왔고 사진 73건, 영상 1건으로 이루어

져 있었다. 가장 많은 내용 유형을 차지한 게시

물은 역사로 74건 중 23건을 차지하였으며 공

지사항이 2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역사는 모

두 대학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한양인

은 훌륭하다’ 시리즈에서는 한양대의 주목할만

한 동문을 소개하였으며 ‘우당탕탕 한비의 한

양적응기’ 시리즈에서는 ‘한비’라는 도깨비 캐

릭터를 활용하여 한양대학교의 단과대학교를 

알아보는 미션을 받았다는 설정으로 대학교 내

의 다양한 단과대학교 및 학과를 소개하였다. 

이 외에도 ‘셜록하냥즈’ 코너를 통해 학생들이 

역사관 소장 기록물을 퀴즈 형식으로 맞추게 

함으로써 대학기록물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 및 추첨에 따라 소정의 상품 (역사

관 굿즈, 기프티콘 등)을 증정하였다. 

3.1.3 종합 분석

내용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게시물은 

역사로 총 187건 중 74건을 차지하였으며 모두 

대학사에 관해 다루었다(<표 4> 참조). 둘째, 대

학기록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유튜브였으며 인스타그램을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였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운영하

는 대학기록관도 있었지만 2023년을 기준으로 

게시물이 더 이상 업로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

분이었다. 셋째,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경우 카드

뉴스 형식을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인스타그램

의 화면 비율이 스마트폰 화면에 최적화되어 있

으며 하나의 게시물에 최대 10장의 사진을 올릴 

수 있음에 따라 가독성이 좋은 카드뉴스의 형식

을 주로 활용하였다. 넷째, 기관 홈페이지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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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미디어 계정 주소가 링크되지 않은 곳이 있었

다. 기관 홈페이지 상단이나 홈페이지 게시물 내

용, QR코드에 소셜미디어 계정 주소가 링크되

어 있는 기관이 있는 반면 구글링이나 플랫폼에 

직접 검색을 해야 계정을 찾을 수 있는 기관이 

있었다. 다섯째, 서포터즈를 선발 및 활용하여 

소설미디어 계정을 운영하는 대학기록관이 있었

다. 한양대학교 역사관에서는 매년 서포터즈를 

선발하였는데 역사관 서포터즈가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고 있었다.

3.2 국내 대학기록관의 소셜미디어 담당자 면담

3.2.1 일반사항

면담에 앞서 기관의 현황을 간략히 파악하기 

위해 면담 대상자인 실무자에게 소속 부서, 근

무 기간, 담당 업무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대학 

내 독립 기관인 기록관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는 

3명이었으며 나머지 12명은 도서관, 박물관, 총

무과 등 다양한 내부 기관 및 부서에 속하여 근

무하였다. 대부분 기록관리를 주된 업무로 담

당하고 있었고 소속된 부서에 따라 정보공개, 

개인정보 보호,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전시실 

관리,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등의 업무를 추가

로 수행하고 있었다. 근무 기간의 경우 10년 이

상 7명, 5년 이상 10년 미만 1명, 5년 미만 7명

의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었다(<표 5> 참조).

3.2.2 대학기록관 운영 현황

업무 수행 인력은 기관마다 달랐는데 적게는 

번호 소속부서 근무 기간 담당 업무

실무자 1 기록관(독립 기관) 10년 이상
(1) 기록 관리

(2) 기록 생산 업무관리 생산 시스템 운영

실무자 2 총무과 5년 이상 10년 미만 기록 관리, 정보공개, 개인정보 보호, 업무관리 시스템 총괄 관리

실무자 3 총무과 10년 이상 기록 관리,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개, 기타 행정 업무

실무자 4 총무과 10년 이상 기록 관리, 정보공개

실무자 5 총무과 10년 이상 기록 관리

실무자 6 도서관 5년 미만 기록 관리(역사기록물), 홈페이지 운영

실무자 7 기타 5년 미만
시청각 기록물 확보, 디지털화, 데이터베이스 저장, 콘텐츠 제작, 

전시실 관리, 기타 업무

실무자 8 기록관(독립 기관) 10년 이상 기록 관리(역사기록물)

실무자 9 박물관 5년 미만 기록 관리, 기관 운영

실무자 10 기록관(독립 기관) 5년 미만 기록 관리, 정보공개, 기타 업무

실무자 11 도서관 5년 미만
기록 관리(역사기록물, 행정기록물), 역사기록물을 활용한 콘텐

츠 제작, 전시회 및 행사 개최

실무자 12 도서관 5년 미만 기록 관리, 타 기관 겸직

실무자 13 도서관 10년 이상 기록 관리

실무자 14 박물관 10년 이상 기록 관리(행정기록물, 역사기록물),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실무자 15 기타 5년 미만
홈페이지 관리, AM(연구 기록 보존) 

파트

<표 5> 심층 면담 대상자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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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부터 많게는 5인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 

수행 인력이 2인 이상인 경우 기록물관리 전문

요원이 과장, 관장, 팀장 등과 같은 상급자, 학예

연구사, 계약 직원, 근로 학생, 조교, 기록관 업

무 보조(겸직) 등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다. 

모기관의 지원 및 협조가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15개교 중 9개교였으며 지원 및 협조 내용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정규직 전환, 예산 및 재

정 지원, 모기관의 관심 등이 있었다.

기록관 방문 및 이용 목적에는 주로 업무 및 

학교 관련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증빙 서류, 자신의 가족 이력 추적, 관

람, 동문들의 기증 등의 이유로 기록관에 방문

하였다. 주요 이용자에는 직원, 학생, 교원, 동

문, 외부 이용자 등이 있었는데 그 중 외부 이용

자에는 지역에 관련된 역사를 조사하는 사람들

(실무자 5), 캠퍼스 투어를 하러 온 고등학생

(실무자 7),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방문한 이용

자(실무자 12) 등이 있었다.

3.2.3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기관은 면담에 참여

한 실무자가 속한 15개 기관 중 8개 기관인 것

으로 나타났다. 단, 실무자 6은 전임자가 유튜

브를 운영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실무자 11은 

5개년 계획으로 세운 유튜브 운영을 2023년 3

월에 종료하였다고 하였다(<표 6> 참조).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 담당자는 대부분의 

경우 실무자 본인이었으며 본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무자 9는 본

인을 포함한 3명이 담당하는데 나머지 2명은 

국고 지원 인력 학예연구사로 1~2년에 한 번 

바뀐다고 하였다. 실무자 8과 14는 본인을 포함

한 대학원 조교, 국가 근로 학생들과 함께 담당

한다고 답하였다. 기록관 소셜미디어 운영 계

기로 실무자 9, 13은 기관의 활동 및 인지도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실무자 

14는 기록관리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

라고 응답하였다. 실무자 13의 기관에서는 구

술 인터뷰 등의 디지털 콘텐츠가 많았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와 더불어 기록관 직

원들의 노고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

단이 소셜미디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운영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실무자 8, 14는 이용자, 

번호 소속 부서 근무 기간 운영 담당자 주 사용 플랫폼

실무자 6 도서관 5년 미만 전임자 유튜브

실무자 7 기타 5년 미만 본인 인스타그램

실무자 8 기록관(독립 기관) 10년 이상 모든 직원 인스타그램

실무자 9 박물관 5년 미만 본인, 학예연구사 2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실무자 11 도서관 5년 미만 본인 유튜브

실무자 13 도서관 10년 이상 본인 유튜브

실무자 14 박물관 10년 이상 모든 직원 인스타그램

실무자 15 기타 5년 미만 본인 유튜브

<표 6> 소셜미디어 운영 기관 실무자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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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생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실

무자 11은 사진 콘텐츠를 활용하여 영상 콘텐

츠로 만들고자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게 되었다

고 답하였다.

3.2.4 콘텐츠 관련 현황

1) 주제 선정 기준

주제 선정 기준은 학생들의 흥미 및 참여 유

발, 시류에 맞는 과거의 역사 소개, 학사 일정 및 

관련 행사, 기록관리 전반에 관한 교육 내용, 역

사적 가치 및 홍보적 가치 여부 등 다양한 양상

을 띠었다. 실무자 7, 8, 14는 학생들의 흥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실무자 9는 퀴즈를 통해 학

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실무자 9는 시류에 

맞추어 과거의 역사를 소개하였고 실무자 7, 8은 

학사 일정 및 관련 행사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2) 이용자의 반응이 좋았던 게시물

이용자의 반응이 좋았던 게시물에는 학생들

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일상적인 사진, 

학교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사진, 전시를 요약

한 게시물, 중요 인사 방문 관련 소식, 시류에 

맞는 포스트 등이 있었다. 실무자 9는 서포터즈 

학생들이 나온 게시물에 학생의 친구들이 ‘좋

아요’기능으로 호응하였으며 실무자 13은 학생 

동아리에서 생산한 영상 기록물에 반응이 있는 

편이라고 답변하였다.

3) 플랫폼

주 사용 플랫폼은 유튜브(6곳), 인스타그램

(4곳)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개설한 경우

도 있었지만 2024년 현재 두 플랫폼은 거의 쓰

이지 않았다. 인스타그램을 선택한 이유는 2024

년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랫폼이며 특히 

학부생 등 젊은 층이 많이 쓴다고 보았기 때문

이다. 실무자 7은 플랫폼별로 주된 이용자 연령

층이 다르다고 보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유튜

브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교내 구성원은 학교 

홈페이지를 주로 쓰는 반면 재학생 등 젊은 층

은 인스타그램을 주로 이용한다고 보았다. 또한 

실무자 8은 과거 트위터, 페이스북이 많이 이용

되었으나 이들 플랫폼의 활용도가 낮아지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으로 

옮겼다고 답변하였다.

유튜브는 길이가 길거나 홈페이지 시스템상 

올리기 어려운 영상을 올리는 데 유용하고 디

지털 콘텐츠를 활용하기 좋으며 대세로 인식되

는 플랫폼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실

무자 13은 처음에는 홈페이지, 뉴스레터, URL 

등을 통해 기록관을 홍보하려고 하였으나 요즘

에는 유튜브를 통한 홍보가 효과적이라는 의견

이 있어 유튜브를 선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실무자 9, 15는 인스타그램이나 학교 홈페이지

에 긴 영상을 올리기 힘들어 유튜브를 사용한

다고 하였으며 실무자 11, 13은 유튜브가 디지

털 콘텐츠 및 사진 콘텐츠를 활용하기 적합한 

플랫폼이라고 답변하였다.

소셜미디어 계정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방법

으로 계정 팔로잉 및 참여 유도, 신입생 대상 

프로그램 활용, 전자 포스터 및 안내문 속 QR

코드 및 URL 기재, 플랫폼 간 혹은 교내 다른 

계정의 네트워크 활용 등이 있었다. 실무자 7은 

3월 한 달 동안 모든 신입생이 참여해야 하는 

기관 투어 프로그램에서 소셜미디어 계정을 안

내하였다. 또한 계정 QR코드를 넣은 실물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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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기록관 앞에 붙여 놓거나 전자 포스터 안

에 계정 QR코드를 넣은 후 이메일에 기재하였

으며 기록관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의 주소를 

교차 홍보하기도 하였다.

상호작용에는 좋아요, 태깅, 팔로잉, 댓글, DM 

(Direct Message, 이하 DM)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좋아요, 태깅, 팔로잉 등의 행위에서는 

이용자의 목적이나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반면 댓글과 DM은 작성자의 의도와 목적

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행위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댓글과 DM 기능을 위주로 상호작

용에 대해 알아본 결과 거의 모든 기관에서 적

극적으로 쓰지 않았다. 실무자 9는 이벤트 댓글 

외에 달리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하였으며 실무

자 8은 상호작용적인 댓글보다 감상 관련의 단

발적인 댓글이 주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이에 

실무자 13은 공식 계정이다 보니 이용자들이 

댓글을 잘 달지 않는 것 같다고 하였으며 실무

자 14는 전반적으로 이용자들의 이해관계와 직

접 연관되지 않아서 댓글을 많이 남기는 편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4) 게시물 업로드

제작 과정은 기관별로 차이는 있었으나 전반

적으로 주제 선정 및 기획, 작성, 디자인, 수정 

및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쳤다. 주제 선정 및 기획

의 단계에서 실무자 7의 기관에서는 이달의 기

록물 주제를 월별로 선정하였고 실무자 9의 기

관에서는 연초에 콘텐츠 기획안을 기관 내 직

원 및 서포터즈와 상의하여 결정한다고 하였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는 대부분 기관 내 모든 

직원이 참여하였으나 직원 한 명이 도맡아서 하

거나 학생 및 외부 인력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실무자 8, 9, 14의 기관에서는 모든 직

원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반면, 실무자 7의 

기관에서는 직원 한 명이 모든 과정을 도맡아서 

하였다. 선정된 주제를 토대로 기록관에서 소유

하고 있는 기록물을 훑어보는데 이 과정에서 콘

텐츠와 주제가 잘 어울리는지를 2주 동안 확인

하며 필요에 따라 기록물을 사진 촬영 및 스캔, 

필름 스캔 및 보정을 하였다. 작업을 마친 사진

은 연도별 혹은 종류별로 배치한 후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에 맞는 원고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크게 인스타그램용과 포스터용으로 나누어 작

성하는데 인스타그램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

다는 점에서 구어체를 사용하는 반면 포스터용

은 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학박물관에

서 사용되는 수준으로 격식을 유지하여 작성한

다고 하였다. 원고가 완성되면 월말이나 월초에 

게시물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편 실무자 9의 기관에서는 콘텐츠 기획 및 

디자인에 있어 서포터즈 학생들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서포터즈 학생들은 활동을 하기 전 매

월 어떠한 콘텐츠를 올릴지 연간 계획표를 세운 

뒤 그 계획표를 직원들이 승인하면 학생들은 콘

텐츠에 따른 내용을 작성한 다음 담당 직원이 

최종적으로 검토 후 게시물 발행을 진행하였다.

5) 홍보에 효과적인/효과적이지 않은 방식

홍보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기념품을 증정하

는 이벤트, 숏폼 형태의 게시물, 이미지를 활용

한 카드 뉴스 형태의 게시물, 시류에 맞는 글 

등의 답변이 있었다. 실무자 14는 숏폼이 효과

적이라고 생각하나 제작하기 까다롭기에 대신 

이미지를 활용한 짤막한 카드뉴스의 형태도 효

과적이어서 이를 제작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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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7은 수강 신청 기간에 수강 신청 방법, 

신입생 모집 기간에 옛날 신입생 OT 모습을 

담은 콘텐츠 등과 같이 시류에 맞는 글이 효과

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홍보에 효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역사

를 단순 나열한 콘텐츠, 서술형의 장문, 학교에

서 기록관이나 홍보팀의 홍보 내용에 간섭하는 

콘텐츠 등의 답변이 있었다. 실무자 14는 콘텐

츠 소비 패턴이 점점 빨라지고 있고 소셜미디

어상에서 이용자가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담은 장문

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3.2.5 소셜미디어 계정 운영 관련 현황

1) 타 기관 사례 참조

타 기관의 사례를 참조할 때는 타 대학기록

관, 유관 문화유산기관, 국외 기록원 등의 사이

트 등을 본다는 답변이 있었다. 실무자 9는 연세

대학교 기록관 유튜브와 국민대학교 기록물관

리위원회의 인스타그램을 참조하였다고 답하였

다. 연세대학교 기록관 유튜브는 교내 부서 업

무 담당자를 위한 교육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영상이 차후 만들고자 하는 교육 영상을 

위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

한 국민대학교 기록물관리전문위원회 인스타그

램의 경우 재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활발하게 잘 

운영하여 운영에 참고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실

무자 7은 고궁박물관의 ‘이달의 유물’, 국립중앙

박물관의 포스터, 한양대학교 역사관 인스타그

램을 참조하였다고 답하였으며 실무자 13은 미

국의 NARA(National Archives, 이하 NARA), 

영국의 TNA(The National Archives, 이하 

TNA) 홈페이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에듀케

이션 프로그램’을 많이 보았다고 하였다. 이 밖

에도 실무자 14는 한국대학기록관협의회 차원

에서 모임이 있을 때 정보 공유를 하는 편으로 

아이디어, 콘텐츠, 이미지 등을 벤치마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타 기관의 사례를 거의 참조하지 않는

다는 답변도 있었다. 실무자 8은 대학 홍보 부

서, 도서관, 학생 식당 등과 같이 팔로워가 많은 

기관의 사례를 기록관에 적용해 보기 위해 살펴

보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기관들은 학생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서이기 때문

에 기록관의 성격과 완전히 달라 적용하기 어려

웠다고 답변하였다. 

3.3 국내 대학기록관의 소셜미디어 운영 희망자 

면담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운영

하는 기관은 15개 기관 중 7개 기관이었다(<표 

7> 참조). 

3.3.1 운영 희망 플랫폼

7개 기관 중 실무자 2, 4, 12와 전임자가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여 홈페이지 실정만 알고 있다

고 답한 실무자 6은 향후 기록관 소셜미디어 운

영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운영 희망 플랫

폼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였는데 실무자 6은 

인스타그램이 많이 쓰이고 있으며 접근성이 있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실무자 12 역시 인스타

그램이 가장 가시적이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고 하였으며 실무자 4는 인스타그램을 핸드폰 

화면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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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속 부서 근무 기간 운영 담당자

실무자 1 기록관 (독립 기관) 10년 이상 본인

실무자 2 총무과 5년 이상 10년 미만 본인

실무자 3 총무과 10년 이상 본인

실무자 4 총무과 10년 이상 본인

실무자 5 총무과 10년 이상 2인의 대학기록관 근무자

실무자 10 기록관 (독립 기관) 5년 미만 본인, 팀장(본인이 주로 함)

실무자 12 도서관 5년 미만 없음

<표 7>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 실무자 일반사항

3.3.2 소셜미디어 운영에 대한 우려

이와 동시에 실무자들은 소셜미디어 운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실무자 12는 대

학 설립 당시 기록물 수집에 대한 활동이나 관심

이 미미하고 설립자에 대한 자료도 적다 보니 소

스 개발에 대한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무자 6은 소셜미디어 운영에 따른 업무 과중 

우려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 때문에 소셜미디어

를 무작정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보

였다. 실무자 2는 인스타그램을 2015년부터 구

상해 왔는데 게시물을 한 번 올리기 시작하면 꾸

준히 업로드를 해야 하므로 생각만 하는 중이라

고 하였다. 또한 유튜브 운영도 희망하지만 편집 

및 콘텐츠 구성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하였고 현실적으로 기록을 관리하는 업무만으로

도 벅찬 상황이라고 하였다. 

3.4 향후 계획

3.4.1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무자들은 크게 인식적 측면, 예산 및 인력과 

같은 기관 지원 차원의 측면, 콘텐츠 측면에서 

답변하였다. 실무자 9는 예산과 인력도 중요하

지만, 이와 같은 지원에는 조직 관리자의 관심

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실무자 9의 

기관 역시 이사장과 상급자가 하버드 대학교에

서 재학생이 직접 캠퍼스 투어를 안내하는 사

례를 보고 깨달은 것이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

고 하였다. 실무자 2 역시 기관이 기록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업무 분장의 양

을 조절하는 등 인식적, 구조적 측면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실무자 11도 이와 비슷하게 이관, 

폐기 업무만으로도 빠듯하며 홍보 활동을 하기

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홍보 활동을 위해서 기관 차원에서 많은 지원

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실무자 6은 홍보에 

앞서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

변하였다.

실무자 7은 영상 위주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제안하였으며 가벼운 관심부터 시작해야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실무자 8은 수용자의 흥미를 고려한 장기적이

고 전략적인 업로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이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실무

자 12는 교육적인 목적 등의 이용 가치가 있으

며 지속 가능한 소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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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실무자 15는 기존에 소장하고 있는 기록

물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홍보 업

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밖에도 실무자 1은 기프티콘 등의 상품 

제공, 실무자 4는 재학생이 참여하는 서포터즈 

제도의 활용, 실무자 9는 자신의 업무에 책임감

을 가지고 뚝심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강조하였다. 전반적으로 실무자들은 예산과 인

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4.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학기록관 
홍보 활성화 방안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국내 대학기록관 

현황 및 내용 분석 결과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을 기반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학기

록관 홍보 활성화 방안을 콘텐츠 측면과 운영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4.1 콘텐츠 측면

4.1.1 주제 선정

주제 선정에 있어 첫째, 학생들의 흥미를 고

려하여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야 한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이용자와 활

발히 소통하고 있는 기관들은 소셜미디어 운영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여 운영하고, 이용자들이 

소셜미디어 채널을 방문하여 얻기를 원하는 정

보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관찰하고 서비스하기 

위해 노력한다(이서윤, 2021). 이러한 맥락에

서 대학기록관 소셜미디어 홍보의 주 대상자는 

학생인 만큼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여 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

둘째, 정기 기획 코너를 통해 시류에 맞는 게

시물을 꾸준히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시류에 

맞는 대학기록관 소장 기록물을 소개하는 게시

물은 이용자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소재 고갈의 우려를 줄이고 정기적으로 

게시물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계정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을 이용자에게 줄 

수 있다.

셋째, 일상적인 콘텐츠 작성 시 학생들의 일

상과 연관된 게시물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일상을 다룬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학교 건물 사진, 단오 부채 만들기 체험 사진, 

외빈 방문 소식 등과 같이 기록관의 일상을 담

은 반면 일상 속 학생의 모습이 담긴 게시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친구, 동아리 활동 등 재학

생들의 일상과 연계되는 콘텐츠는 주 홍보 대

상인 재학생들에게 친근함을 줄 수 있다는 강

점이 있다.

넷째, 대학기록관의 주 홍보 대상인 학생 중

에서도 특히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기록관은 학교의 

모든 것이 낯선 신입생들에게 학교의 역사를 

알리고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고취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신입생에게 소셜미디

어 계정을 알릴 때는 QR코드를 활용할 수 있

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스마트폰을 통해 주

로 접속이 이루어지는데 QR코드는 스마트폰

으로 스캔하여 바로 접속할 수 있기에 재학생

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학기록관은 재학생이 졸업한 후에

도 동문으로써 연관성이 있는 기관임을 부각하

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기록관은 교내 다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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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비교하여 학생의 졸업 후에도 꾸준히 연

관될 수 있는 기관이다. 설령, 유명하지 않거나 

학문적으로 업적을 남기지 못하였더라도 기억

할 만한 동문들과 동문회 활동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림으로써 동문으로서의 정체성과 결속

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학기록관은 재

학생뿐만 아니라 동문에게도 열려있는 공간이

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4.1.2 내용 작성

내용 작성에 있어 마스코트 및 캐릭터를 활

용하고 친근한 어투를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에

게 가깝게 다가가야 한다. 마스코트 및 캐릭터

와 친근한 어투는 학생들이 대학기록관의 소셜

미디어에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하다. 대학기록관이 ‘연구자료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공간 인식(이정은 외, 2017)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기록관은 딱딱한 곳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4.1.3 플랫폼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유행 주기는 짧은 편이

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는 플랫폼이 특정 시기

마다 달라질 수는 있으나 2024년 현재 기준, 국

내 대학기록관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대표적

인 것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었다. 유튜브는 

길이가 긴 영상을 쉽게 올릴 수 있고 전 세계적

으로 널리 쓰이는 동영상 플랫폼이기에 대학기

록관 홍보에 적절하다. 또한 유튜브 이용자와

의 상호작용에 있어 댓글과같이 활발한 상호작

용을 기대하기보다는 구독, 좋아요, 공유 등의 

기능을 통한 상호작용을 목표로 유튜브를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스타그램은 대학기록관 홍보의 주 대상자

인 학생을 유입하기 좋은 플랫폼으로 인스타그

램에 글을 올릴 때는 하나의 게시물에 최대 10

장의 사진을 넣을 수 있으며 제작이 비교적 단

순한 카드뉴스 형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유

튜브와 마찬가지로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은 댓

글 기능보다 스토리 및 게시물 공유와 팔로잉 

등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층 면담에

서 인스타그램의 릴스(숏폼) 영상을 활발히 활

용한 기관은 없었지만 제작 여건이 된다면 릴

스 영상 제작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4.2 운영 측면

4.2.1 재학생 서포터즈 제도 도입을 통한 

재학생의 참여 유도

대학기록관 홍보를 위한 소셜미디어 운영에 

있어 재학생 서포터즈의 참여는 학생과의 소통

을 원활히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학기록관

에서 학생은 소셜미디어 기반 홍보의 주된 대

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서포터즈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대학기록관 소셜미디어 운영에 참여

하는 등 기존에는 기록관 직원들에 의해 주로 

수행되던 업무에 서포터즈 학생들의 의견 개진

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서포터즈 학생들은 대학기록관 홍보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동 참여를 통해 직원들이 주로 맡

아온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며 

주도성을 선보일 수 있으며 서포터즈 학생들의 

활동은 재학생과 대학기록관 사이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이정은 외(2017)의 연구에서 학생

들은 대학기록관에 ‘연구자료를 찾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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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라는 공간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은 재학생들의 참여 및 활동을 통

해 희석될 수 있으며 대학기록관에 관한 또 다

른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다.

4.2.2 지속적인 사례연구를 통한 홍보방안 

연구

대학기록관 소셜미디어 운영 시 참조할 만한 

아이디어 등이 필요할 경우 한국대학기록관협

의회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 플랫

폼에 관한 운영 및 아이디어가 필요한 경우 기

존의 대학기록관 소셜미디어, 유관 문화유산기

관, 국외 기록원 등을 참조할 수 있다. 기존 대

학기록관 소셜미디어의 경우 국민대학교 기록

물관리전문위원회 인스타그램과 한양대학교 

역사관 인스타그램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이들 두 기관은 특히 대학생이 주축이 되어 소

셜미디어 계정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주 홍보 

대상인 대학생의 트렌드와 감각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유관 문화유산기관의 경우 고궁박물관, 국립

중앙박물관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심층 면

담에 의하면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한 실무자

는 고궁박물관의 사례에서 월간 기획 코너인 

‘이달의 유물’을 참조하였고 국립중앙박물관의 

사례에서는 포스터를 참조하였다고 응답하였

다. 이와 같이 박물관의 ‘이달의 유물’ 코너를 참

조한 것은 성격이 다른 기관이어도 적용 가능

한 운영 방식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외 기록원의 경우 미국의 NARA와 영국

의 TNA 홈페이지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미국의 NARA와 영국의 TNA 홈페이지에서

는 ‘학생들을 위한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는데 이는 유튜브 영상 제작을 위한 

사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4.2.3 모기관의 지원 및 협조를 통한 예산과 

인력 확보

심층 면담에 참여한 현재 소셜미디어를 운영

하는 기관과 향후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실무자 

모두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다. 실

질적으로 홍보만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거나 인

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으며 기존의 인

력이 기록관의 여러 업무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

는 상황이었다.

대학기록관의 운영은 모기관의 예산에 의존

하고 있는 만큼(김옥선, 2007) 예산과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모기관의 지원 및 협조가 

중요하다. 심층 면담 결과, 모기관의 예산 및 재

정 지원이 없지는 않았지만 홍보와 관련하여 

모기관의 지원 및 협조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 

대신 설립자의 아들인 이사장이 기록관을 학교

의 얼굴 같은 곳으로 생각하여 운영 예산을 많

이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는 있었다. 해당 기관

에서는 대학 경영진이 하버드 대학교에 견학을 

갔을 때 재학생이 직접 캠퍼스 투어를 안내하

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 대학기록관에 재

학생 서포터즈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

는 예산과 인력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위

해서는 모기관의 관심과 같은 인식적인 측면이 

선행되어야 함을 방증한다.

5. 결 론

대학기록관은 대학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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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대학의 역사성 확립 이

외에도 대학 행정의 설명책임성을 강화하고 업

무 효율성 향상 및 지식정보 축적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국가기록원, 2024). ｢공공기

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록 보호 및 관리를 

대학 교원과 직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국

가기록원, 2024) 국가기록원은 2017년 ｢대학 기

록물관리 지침｣을 제정한 이후 1-2년 주기로 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기록관에 관한 대학 내 구성원 또는 외부 

이용자들의 인식은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기록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홍보 

활동 및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홍보 현황과 한

계를 조사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대학기록

관 홍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활성화 방안은 크게 콘텐츠와 운영의 두 가

지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콘텐츠 측면에서 도

출한 개선 방안은 주제 선정 측면과 내용 작성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주제 선정에 있

어 첫째,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참여를 촉

진하는 주제를 선정한다. 둘째, 정기 기획 코너

를 통해 시류에 맞는 게시물을 꾸준히 올려야 

한다. 셋째, 일상적인 콘텐츠 작성 시 학생들의 

일상과 연관된 게시물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 

넷째,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구성하

며 소셜미디어 계정의 존재는 QR코드를 활용

하여 알린다. 다섯째, 대학기록관은 재학생이 

졸업을 한 후에도 동문으로써 연관성이 있는 

기관임을 강조한다. 운영 측면에서는 마스코트 

및 캐릭터를 활용하고 친근한 어투를 사용함으

로써 대학기록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대학기록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유

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하였

다. 2024년 현재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대학

기록관에서 주로 사용되며 차후 소셜미디어 운

영을 희망하는 기관에서 선호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길이가 긴 영상을 올릴 수 있는 플

랫폼이라는 점에서 흩어진 사진 등의 기록물을 

하나의 영상으로 묶어 효율적인 자료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대세로 인식되는 플랫폼

이라는 점에서 개인 및 기관의 활동을 가시화

하여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다. 단, 유튜브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댓

글 기능보다는 구독과 좋아요 등의 기능을 활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스타그램은 학부생을 비롯한 젊은 층의 사

용도가 높은 플랫폼으로 학생 이용자를 유입하

기 적절한 플랫폼이다. 글을 올릴 때는 이미지

를 활용하여 가독성이 좋으면서도 제작이 비교

적 단순한 카드뉴스 형식 활용을 권장하였으며 

제작 여건이 된다면 릴스(숏폼) 영상 제작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은 댓글 기능보다 스토리 

및 게시글 공유, 팔로잉 등에 주력할 것을 제언

하였다. 

운영 측면에서는 첫째, 재학생 서포터즈 제

도를 도입하여 재학생의 참여를 유도하며 둘째, 

지속적인 사례연구를 통하여 홍보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나갈 것을 제언하였다. 셋째, 모기관

의 지원 및 협조를 도모하여 예산과 인력 확보

를 역설하였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대학기록

관 실무자를 위주로 시행되었으며 대학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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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이용자의 관점을 담아내지 못했다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학기록관 소

셜미디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학기록관 소셜

미디어 이용 현황 파악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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