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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  목  보   1  미 어에 한 학생들  상  경험  ,  

에  탐색하고, 용한 보  1  미 어  개  색하는 것 다. 학생 44  연 상  

하고  맥 에   용 경험에 한 료  결  사건  용하여 집  하 다. 연  결

과, 1  미 어에 한  는 ‘C2C 보  강 ’, ‘  심  사용 ’, ‘매  보 크리에 ’, ‘공

감  동 식 ’, ‘신 하고  보’가 도 었고,  는 ‘ 해 보  산’, ‘ 보 크리에

에 한 신’, ‘과도한 고  충동 매 ’, ‘미 어 독’, ‘상  탈감’  도 었다. 학생들  1  미 어 개

 해 ‘ · 책  규  도 ’, ‘미 어 리 러시 강 ’, ‘  지향  UI 개 ’  다고 하 다. 본 연 는 

1  미 어에 한  식과 경험  해하는 료  용   ,  지향  1  미 어  

향  언한다는 에   가진다.

주 어 : 1  미 어, 결  사건 , CIT, 보, , 크리에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impressive experiences of university students on YouTube 

media and to find ways to improve personal media as useful consumer information. 44 university 

students were selected, and data on the experience of using YouTube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applying the critical incident technique. As a result, the positive responses to personal media were 

derived from 'enhancing C2C information capabilities', 'consumer-centric usability', 'attractive 

information creators', 'a sense of the sameness', and 'fresh and entertaining information'. Negative 

responses were derived from 'spreading of harmful information', 'distrust in information creators', 'inducing 

excessive advertising and impulse buying', 'media addiction' and 'relative deprivation'. In addition, 

improvement of the personal media has been suggested. This study has differentiation and significance as 

a qualitative data for understanding consumer's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person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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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어 경  게 진 하고 다[1]. 과거에는 생

산 가 한 보  들   용하는 

것  었다. 그러   심  뉴미 어 경

에 는 누  보  생산하고 산할  게 에 

 생산과  경계가 사 지고, 개 들  미 어에 

한 통  향 할  게 었다[2,3]. 한, 보통

신  미 어에 목 어 마트폰, 마트 드 등 

 통해 시간과   없  한 미

어  용  가능해 다. 각  동 상 플랫폼  

용하여 용량  도 게 근할  게 

에  상생 에 미 어가 미 는 향  차 

가하고 다[4-6].

미 어  채 별, 별 경쟁 도가 다각

, ‘1  미 어’는 근 미 어 시 에  가  주목

는 개   하 다[1]. 1  미 어는  개

  직  생산하고 공 할  는 커 니

 플랫폼  미한다.  1  미 어  

(YouTube)는 한  가   시간 용하는 마트

폰 , 월  용  가 2018  3,270만 에 

달하는  ‘ 민 미 어’ 고 볼  다[6]. 1  미

어는  매 사결  과 에  용 는 보

원 도 하다. 신  리뷰하는 ‘언 싱’, 사용

 내하는 ‘하우 ’ 등 는 다 한 태  1  미

어  시청하  타  과  간  

경험하는 것  통해 상 에 한 보  얻고 필  

식하거   평가할  다[7]. 1  미 어는  

 매체에  가능했  개별 들   니

 충 시키는 에도 용하게 용 고 다. 

 보 원  1  미 어  용  

지고  보  질에 한 평가는 엇갈리고 

다. 는 1  미 어  통해 용하고 미 운 경험 

보  얻   지만, 1  미 어는  생산에 

어  규 가 미 하  에 용 과 에  허 보  

얻거  극  에 어 피해   험  

다. 에 1  미 어에 한   복합  

상  , 1  미 어 규  필 도 지  

고 다[8].

1  미 어가 개   만 뿐만 니  미 어 

시   후생에 상당한 향  미 게 에 

[8], 근 1  미 어에 한 학  연 가 하게 

행 고 다. 그런   연 는 1  미 어  ・

책   고찰하거 [9,10], 에 검   

틀  용하여  1  미 어 용  사용 도  

하는   맞 고 고[11,12], 1  미 어에 

한 들  다 한 과 체  경험에 한 

탐색  미 한 실 다. 1  미 어가 들에게 

하고 용한 보  용   는지  검 하  

해 는  들  1  미 어  어떻게 식하고 

경험하고 는지  하는 것  필 하다.

에 본 연 는 보  1  미 어에 한 

학생들  상  경험  ,  에  탐

색하고 1  미 어  개  색하는 것  목  

한다.  통해 1  미 어가  후생  진하는 

향  하는  필 한 언들  도 하고  한다. 

본 연 는 1  미 어에 한  식과 경험  

해하는 료  용   ,  지향  

1  미 어  향  언한다는 에  학 , 실  

 가진다.

2. 행연  고찰 

2.1 1  미 어  개 과 특징

1  미 어는 ‘ 망’  용하여 ‘개 /1 ’  생

산하고 통하는 ‘미 어   플랫폼’  ‘실

시간 상 용’  가능한 미 어  지 한다[9-11]. 

1  미 어는 미 어  가 곧 생산 가 다

는 에  통  미 어  별 는 , 1  미 어 

 생산 는 플랫폼에  프 듀 , 크리에 , 

트리 , BJ(Broadcasting Jockey)등 다 하게 린다. 

1  미 어 플랫폼에는 (YouTube), 트

(Twitch), 프리 TV(AfreecaTV),  

(Facebook Live), V (V Live) 등  ,   

는 내  용  60% 상  보검색 채

 용하는  1  미 어 채 다[13]. 

1  미 어는 상  공 하는 개  여가 동

도 하지만 주  상업 , 마  용도  용 다[6]. 상

  에 한 보탐색과  평가 등  맥

에  1  미 어가 다  미 어 채 과 차별 는 

 리하  다 과 같다. 첫째, 1  미 어는  

주 가 매우 다 하다. ‘언 싱’, ‘하우 ’, ‘게 ’, ‘뷰티’ 

등 상생  다 한 주  하고 신  사생  

심   , 편집하여 미 어 플랫폼에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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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 한다.  는 1  미 어  통

해 사업  얻  어 운 새 고 체  상  

 보  얻   다[14]. 째, 1  미 어는 

 실시간 통  가능하다[15]. 크리에  시청 가 

 통해 향 통할  고, 각  피드  

하여 보다  니  에 합하는 

 생산할  다[10]. 째, 용, 고  운  

가능하다. 통 미 어는   시 고   사

용하거   편집  는 등 상당한 용  

다[6]. , 1  미 어는  어만 다

 용  하여 할  , 주  크리에

 상생   에  해 험  

낮다[16]. 째, 새 운 고 채  가 가 다

[17]. 1  미 어는  상 고보다 훨   시간 동

 상 에 한 다각  보  공할  므  

고주는 강 한 보 공   과  할  다

[11]. 하지만, 1  미 어는 · 책  규 가 미 하여

[18] 크리에 가 생산하는 보가 해할  고, 프

시 해 한 다  미 어 채 보다 큰  

  다[9]. 

2.2 1  미 어  행연  

1  미 어에 한 행연 는 크게 ·산업  쟁

 고찰한 연  1  미 어에 한   실

한 연  해볼  다.  ·산업  쟁

 고찰한 연  살펴보 , (2017)  1  미

어    강 하  한 에  

한  규 가 필 하 , 크리에    공

  개   향 에 한 책 감  가  한

다고 주 하 다[9]. 1  미 어  변천 과  연 한 

Chen(2013)  1  미 어가 SNS  그  시 었

지만,  등 동 상 플랫폼   개  드 

미 어가 생겨  시 했다는 에 주목하 다.  

동 상 플랫폼 내에 개     

 업  사업  심  니   에  

한 여가 다고 주 하 다[19]. 

1  미 어에 한   한 연 들  주

  몰 도, 만 도, 용 도에  맞 고 

다. 후  용  용하여 1  미 어 시청 과 

지 사용 도  한 주  (2018)는 미 어 특 , 

상  특 , 내용  특 에  시청 동 가 달 지 , 

1  미 어에 한 우  태도  몰 , 신뢰도에  

들   충   지  용   결과

 지  사용 도가 진다는 것  다[6]. 

· (2018)  신 산  탕  

들  1  미 어 용 동  용  특 ( 용 , 

후 용 )에  만 도 차  하 다. 연 결

과, 용  경우 여가습 , 커 니 , , 

근  만 도에 한 향  미 , 후 용  

경우 근 , 신뢰 , 여가습 , 신  만 도에 향

 미 는 것  타났다[12]. 다 · (2018)  

연 에 는 1  미 어 크리에  시청  간 상

용  강하고 크리에    득지식

 낮 지 , 낮   지각  득지식  PPL(간

고) 과에  향  미 는 것  타났

다[11]. 사  용한 Lee  Watkins(2016)

는 에    시청할  에 한 

심과 지도, 매 도가 향상 다고  1  미 어

가 드에 한  태도 에 한 역할  한

다고 하 다[20]. 

상에  살펴본  같  1  미 어는  태

도  매 행동에 한 향  미 다[21]. 하지만 

 연 들  새 운 미 어 채   과에 

주목하고 , 량  근  통해 변  간 통계  

계  하는   맞 고 다. 들  1  

미 어  어떻게 경험하고 식하고 는지  

  연 는 찾 보  어 다. 

2.3 보  1  미 어

보(Consumer Information)  ‘ 가 

경에 하는  필 한 시  상  지 내용

 매 사결 에 어  실  도  감 시  

주   신  망 충   타 목 달 에 용

하고  는 가  지니는 것’ 고 다

[22,23]. 보는 다 한 택  하는  

어   고 만  는  여하

[24], 한 사결  해 매우 필  다

[23,25]. 는 보탐색 시 업 보원,  

보원, 립  보원 등  다  보 원천  용할 

 고, 보 원천에  보 신뢰  용  다

게 식 다[26].

  한 보  사 에  보는 

그  ,  등에 어  많  변  맞고 

다[27-29]. 지  많   보  매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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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공간에 할  게  들  

보   향상 었 [30],  용하

여 보  과  탐색하고, 직하고, 공 하고 

산하는 보처리능  보 하게 었다[27]. 한, 

 , 다 , 다 다  상 용   가능하게 하

,  과 에  보가 없  생산, 공   다[29]. 

 보 원천과는  다   가진  등

 보 경에 큰 향  미 고 다[31,32].

러한 특  고 할   플랫폼  용하는 1

 미 어 한 새 운 보  원천  미

한 가  지닌다. 에는 상  매  사용에 

한 다  가 게시 고, 용 한 근  탕  

들에게 하게 고 다. 하지만 1  미

어  보  평가할  하고, 신뢰할  

고, 고, 용한가 등에 해 는  검

가 다. 

3. 연

3.1 결  사건  

결  사건 (Critical Incident Technique; 

CIT)  Flanagan(1954)에 해 개  연  

간 행동에 한 실  사건  집하고 하는 귀납

, 질  연 다[33,34]. 결  사건  특

한 사건에 한 상  경험  한 후 차 미

 통합시키  하는  답   상

하게 할  다는 과 사건  경험  시각

에  평가할  다는 에  학, 마 , 간 학, 

학 등 여러 학 에  용 고 다[35,36]. 

결  사건  답  주어진 틀 에 워 맞

는 게 니 , 답   는 그  용하여 

료  집하는  에 상  본질  하는 

 용하 [35,36], 체  지 지 고 상

하게 할  다[34]. 그러  답  억에 

하여 료  집한다는 에  사건  하게 사

지 거  근에 어  사건 주  보고 다는 단

 다[37]. 

결  사건  용한 행연 에는 크린골프

 용 경험  개 에 한 연 [38], 식업체  고객

참여행동과 고객시민행동  탐색한 연 [39],  

통채  용 시 ,  에 한 연 [35], 

프  쇼핑 매 경험에 한 연 [37] 등  

다. 처럼 결  사건  상  매   용

에 어   상  경험과  하  

한 목  용 고 다. 

3.2 료 집  

2017  통신 원  매체 용행태 사 

보고 에   동 상 1  미 어  용  

20 가 62.8%  가  , 1  미 어 용  2,679

  93.2%가  용한 경험  는 것  

타났다. Table 1. 참  

N %

Age

10s 417 58.4

20s 681 62.8

30s 637 50.9

40s 554 38.6

50s 297 21.9

60s ≤ 93 5.9

Type
(Duplicate)

Youtube 2,497 93.2

Facebook 793 29.6

Naver TV cast 490 18.3

AfreecaTV 273 10.2

Kakao TV 131 4.9

Total 2,679 100.0

Sourc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2017)[40]

Table 1. Media Use Behavior Survey Report.

에 본 연 는 1  미 어 용  한 20  

 학생  사 상  하고,  1  미 어

  체  연 상  하 다. 본 연

 목    경험  집하는 것  니

, 다   경험   보  1  미

어  ,  들  하는 것 므  사한 

행연 [35]  연  참 하여 1  미 어 용 

경험에 한  하도  하는  채택하 다. 

료 집 시 사 상 들  신  경험  충  고

해보고 시간   없  폭 게 할  도  하

고, 사 상  진  도하  해 다 과 같  

  항  시하 다. “귀하께  근 상 /

 매하거  용하는 것과 하여  등 1  

미 어  시청하  상  경험  상해 주십시 . 

지  귀하께  리신 상 었  경험  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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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견과 생각  게 어주십시 .” 어지

는  째 항  통해 1  미 어에  개  

하도  하 다. “  등 1  미 어가 상 /  

매하거  용하는 것과 하여 개 어  할  

해주십시 .” 지역 학생 45  상  

료  집하 고, 집  료  실한 1건  하

고  44  답 료  에 용하 다.

집  료는 Flanagan(1954) 한 결  사

건  4단계 차에  질  하 다[33]. 

1단계 , 사 상 가  생각  한 사지  

탕  하  통합  원 료  하 다. 2단계 , 본 

연  상에  맞춰 원 료  복   

핵심단어 어  도 하 다. 3단계 ,  주  어

들  과  차원에  재 하 다. 러한 

는 연  2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  차 검

함  연  타당도  고  하 다. 마지막 

4단계  사한 어  단어들  통합하고  다  

미가 는 것들  함   ,  

  하 다. 1  미 어  개  역시 같  

과  통해 결과  도 하 다.  질  연  

가가  결과  검 하여 내용 타당도  검 하 다.

Table 2에 시  것과 같  사 상    

10 (24%), 여  34 (76%)  여   

고, 평균 연  20.5  타났다. 주 평균 1  미 어 

용 도는 7.11 , 1  평균 용시간   37

 타났다.  통해 사 상 들   1  미

어  상  하게 용한다는 것    다.

4. 연 결과

4.1 1  미 어에 한  

4.1.1 C2C 보  강

 맥 에  1  미 어  용했  상  경

험   차원에   다  가지  주

었다. 가  많  언  것  사업 가 닌  생

산한 질  보가 하게 공 는 경  었

다는 다. ‘다 한’, ‘ 용한’, ‘ 한’, ‘많 ’, ‘ 해하

 운’, ‘ 직한’ 보  얻   다는  미 단

 시 었고  통합하여 ‘C2C 보  강 ’  

하 다. 1  미 어는  가 직  운 하  

에 미 어  같  C2C 식  보가 공 다. 

에 들  같   에  필  하는 

보  폭 게 얻   다는 에  1  미 어  실용

고 용하다고 식하 다. 하여  답 

내용  다 과 같다.

“ 슬   동차  하는  진행 도 

니   사 들도  해할  도  미

지  만들어  보여  해하 가 웠다.”

“ 가 천하는 는 고가 니  실  

본 사  천해주는 거니  믿  간다. 그리고 

했  것만큼 도 말 재미 었다.”

특  과 같  경험재  경우 진행 가  

 매해  직  용한 생생한 경험 보  얻

  다는   평가하 다. 

“ 독 가 청한 50가지  는 운  

 돈 주고 실  해   하 다. 그

리고 매트한 , 쫀쫀한 , 피해  할  등

  한 후 가   운  

해  천해 다는  매우 상 었다. 

 보지 고 사는 것  고민 러운  같  

 여 들에게 주 용한 보 고 생각한다.”

4.1.2  심  사용

N %

Gender
Male 10 22.7

Female 34 77.3

Age
(Average 20.5)

18-20 25 56.8

21-24 17 38.6

25-30 2 4.5

Usage frequency of 
personal media per 
week
(Average 7.11)

1-3 times 11 25.0

4-6 times 9 20.5

7-9 times 16 36.4

10-12 times 3 6.8

13-15 times 2 4.5

16-19 times 0 0.0

more than 20 times 3 6.8

Usage time of 
personal Media
(Average 37min)

0-30min 26 59.1

31-60min 16 36.4

more than 60min 2 4.5

Total 44 100.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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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어에 한  째    매체

는 달리  편  취향에  게 보

 얻   다는 었다. ‘내가 원할 ’, ‘시간과 

에 지 고’, ‘실시간 ’, ‘편리하게’ 등  미

단 가 시 었고  통합하여 ‘  심  사용

’ 고 하 다. 보통신  용  미 어 

경  변 하  사 들  에 (on-demand) 

미 어  채택하고 용하는 것  가능해 다. 들

 마트폰과 같    통해 원하는 시간, 원

하는 에  원하는 식  보  얻   다는 

에  1  미 어   평가하 다. 

한, 1  미 어는  식  고 편집

 TV  달리 실시간   사 통  할  

다는  다. 생   개  질  견  

 리  진행 가  하고 해 다는 

에  1  미 어는  ,  심  보매

체  식 었다.

“내가  리뷰  찾는 는 다 한  리뷰

 언 든지 내가 원할  볼  고 시 지, 

쳐 등도  다.”

“지상   시청하   시간에 맞춰  TV

에  하고 상당   고  한다. 하

지만 1  미 어는 내 마  고  킵 할 

  에 시청하 가 훨  편하다.” 

“뽀  실시간  통해  해 해 다. 

시청 가 신  신체  찍어  보내주  그에 맞

는 운동 계  워주 도 한다. 런 에  

에게 맞 고  보  것 같다.”

4.1.3 매  보 크리에

1  미 어는 개   에 주  내용  

  고, 보 생산  한  에 상

에 한  할  다. 하지만 뛰어  언변과 

재  미 운 보  생산하 , 개  역량만  

만  독  보하고 다는  에게는 

상 게 평가 었다. 보 크리에  하여 ‘도

신’, ‘ 경’, ‘많  독 ’, ‘ ’, ‘재  는’, ‘매

’, ‘열 ’, ‘ 단한’ 등  미단 가 집 었고  

통합하여 ‘매  보 크리에 ’ 고 하 다. 

“… 니커 에 한 열  주업   가지고 

에도 하고 꾸 하게 상  해  내 

 니커  가 었다는  경 럽

도 했다. 니커  가 상당  마니   

강함에도 하고 5만  상  독하고 다는 

 상 었다.”

“생 에   시청 들  에 맞춰 미

 행하는 습  볼  연 에 가는 재

능  다고 느껴지고 신뢰가 간다.”

4.1.4 공감  동 식 

들  1  미 어  생  시청하  신

 생각과 느   할  고 한  질

할  다. 러한 실시간 통  과  통해 

는 크리에   해당 채 에 해 감과 감  

느   다. 하여 ‘공감’, ‘ 감’, ‘도움’, ‘ 감’, 

‘ 감’, ‘진짜 ’, ‘ 심사가 슷한’, ‘우리만  공간’ 등

 미 단 가 시 었고  통합하여 ‘공감  동

식 ’ 고 하 다. 1  미 어는  매체

 달리 (narrowcasting)  통해 취향과 심  

슷한 사 들에게 맞  보  공할  , 

러한 1  미 어  특   하여  함께 보  

공 하는 사 들과  동 식  갖도  한다고 

볼  다. 

“ 재   시청하고 는지   할 

 는 , 시청 가 많 지    없는 연

식 . ‘우리’ 는 결  느 게 다.”

“여행 그  많  보는  맛집  찾거  쇼핑

 하는 상  보다보  진짜  함께 여행하

고 다는 느  든다.”

4.1.5 신 하고  보

1  미 어에 한 다  째   보 

체가 신 하고 는 다. 들  가공

지  상  보가 재  고 감각  언어  

막  편집 어 시청하는 동  미  거움  느  

 다고 답하 다. 하여 ‘재미’, ‘ 미’, ‘ ’, ‘

’, ‘재 ’, ‘ ’, ‘신 ’, ‘  것’ 등  미 단 가 타났

고  ‘신 하고  보’  통합하 다. 

 사업  가 생산하는 보는 지  

 강한  해 1  미 어에  공 는 보는 

  강하다는    다. 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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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짧  시청 담  고 짧  시간 내에 몰 할  

다는 에  리 시간 용에 용하다는  

보 다. 답 들  학생  에 강 가 없는 여  

시간  통학 시에 1  미 어  시청하는 것   

여가생  도 하 다. 

“리  새 고 CG  막   어   

TV보다 훨  재미 게 시청할  다.”

“우 럽고 재미 는 가 계  업 드  

에 보습득뿐만 니  시간 우 용 낵컬

쳐  하게 는 것 같다.”

“ 상 가 짧  시청에 한 담  고, 짧

 시간  겁게 보내 에 하다.” 

4.2 1  미 어에 한  

4.2.1 해 보  산

보  에  1  미 어에 한  

  다  가지  주 었다. 가   

 질  낮고 해한 보들  게 산할  다는 

다. 1  미 어는  동 상 플랫폼  통해 누

 게  공 할   에  

매체  달리 게 트키핑  거  루어지지 는다. 1  

미 어   시   차 진다는 에  

폭 , 극 ,  보가 별하게 게시 는 

것  사     다[41]. 실  사 상

들  별한 보  규  필 가 고 특  

가 지  미 들  1  미 어 시청  

가   다고 지 하 다. 하여 ‘ ’, ‘ ’, 

‘폭언’, ‘폭 ’, ‘막말’, ‘ ’, ‘ ’, ‘허 보’, ‘ 포 러’, 

‘과 하’ 등  미 단 가 타났고  ‘ 해 보  

산’  통합하 다. 답 들  건 하고 질  낮  

보가 가한다는 에  1  미 어가 지향  

보 경에  해가  도 다고 지 하 다. 

“1  미 어는 많  독  보해    

에  극 고  보가 경쟁  

생산 다. 러한 상  결과  시청하는 

들에게 해가  것 다”

“시청연  한  없어  단능  한 어린

들에게 별하게   다는  가

 큰 다.  상  보고 할   우

럽다.”

사한 , 1  미 어  통해 다 한 보  

얻   는 에  필  없는 보 지도 하게 

어 보  처리하는  지 게 많  시간  쏟게 다

는 도 단  지 었다. 

“00 드  검색했 니 보가 말 많 다. 사실 

하 하  보  그게 그거고 클릭  늘리 고 

충 만든 보도 많 다. 보   에  탐색

하는  많  시간  쏟게 고  과 에  상당한 

피 감  느 다.” 

4.2.2 크리에 에 한 신

들  보 크리에  매  1  미 어  

주    하  지만, 크리에 가 가가 

닌  에 들  공하는 보  신뢰하

 어 다는  한 보 다.  격  

 필  없 므  과  죄 도 보 크리에 가 

  다는   지 하 고, 마   

보  주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 는 고  목

  다는 에  그 동 가 하다고 여 도 

하 다. 크리에  신원과 보 공 동  에 

한 심  들  달하는 보 체에 한 신

 어 다. 한, 들  보 크리에  주

 평가  편견  큰  가진다는  경계하고 

었다.  하여 타  ‘ 과 ’, ‘ 죄 ’, ‘

’, ‘편 ’, ‘ 신’, ‘검 지 ’, ‘ 심 러운’, ‘

한 동 ’ 등  미 단  통합하여 ‘크리에 에 한 

신’ 고 하 다. 

“ 주 시청하  채  BJ가  사건  주

는 것  게  간 그동  BJ가 했  말들  

믿  가 없었고 다는 느 지 들었다.”

“1  미 어는 재미 어  볼 뿐 지 내가 에 

해  지도 못하는  하고  보

 얻  것 고 하지는 는다.” 

“1  미 어는  가 많 지  진행 가 돈  

는 므  한 목  운 다고 생각

지 는다.  사   런 고  하는가에 

해 없  심하게 다.” 

4.2.3 과도한 고  충동 매 

근 1  미 어 독 가 늘어  1  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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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마 에 용하 는 업  1  미 어 채

 독립  쇼핑몰  용하는 사 가 가하고 다. 

많  독   보한 크리에 는 , 식 , 

, 리, 가  등 다 한 상 들  개하거  

매하는 , 독 들  크리에   하

는 ‘ ’  에 크리에 가 개하는 상  게 

매하는 경향  다[43]. 그런  1  미 어  상업

는 객 고 립  보  하는  에

  식 도 하 다. ‘상업 ’, ‘ 찬 고’, 

‘과  고’, ‘과 ’, ‘충동 매’, ‘ 보가 니  고’, 

‘매 에 ’ 등   미 단 가 타났고,  

통합하여 ‘과도한 고  충동 매 ’  하 다. 

 SNS  달리 크리에 에게 고  

하는 1  미 어   특징   들에게 낯

게 들여지는 것  해 다. 

“ 근 독 가 들어  들   사

 돈   개하는 들  많다.  

한 리뷰가 늘어  상업  색채가 짙어지는 것

 다.”

“ 겨보는 채 었는   보 지 고 지  

 없는 들  늘어  눈살  찌 리게 

다.  과   험  다.”

4.2.4 미 어 독

들  1  미 어 용  매우 용 하고 큐

 통해 취향과 미에 합한 가 지  

시 어 하다고 하 도 했 , 한편  미

어 용 시간   통 하  어 운 독 상에 

지게 다고 답하 다. 특  많  답 들  취  

에 1  미 어  용하는 경우가 많  과다한 상 

시청 에  하거  상생 에 향  미

는 도 생하 다. 하여 ‘시간낭 ’, ‘ 독’, ‘

상생  향’, ‘ ’, ‘   없는’, ‘과다시청’ 등

 미 단 가 타났고,  통합하여 ‘미 어 독’

고 하 다. 

“ 상생 에 지  할 도  1  미 어에 

 지내는 것 같다. 리에 리  고 마  마

처럼 보는 것   가 없다”

“1  미 어  보고  시간  가는  겠

어  신  차리고 보  처  계 보다  많  

시간  쓰게 다. 시간  낭 하게 는 단  

크다고 생각한다.”

4.2.5 상  탈감

1  미 어가 주 한 보 채  리  

1  미 어  통해 개 는 상  도 매우 다 해

지고 다. 상  생 용   고가   

  도 상당  많다. 크리에 는  

상  가  여러 들  하고 개해주는  

 과 에  들  크리에 가 한 상  가

격  다 , 크리에    등  신과 

하  상  탈감  느 도 하 다. 하여 

‘  지상주 ’, ‘ 탈감’, ‘ ’, ‘과시하는 느 ’, ‘ 싼 

’, ‘ 러움’, ‘질 ’, ‘연  같 ’ 등  미 단 가 

타났고,  ‘상  탈감’  통합하 다. 

“ 들  게 할  없는 , 천만 원에 

달하는  매하고 근  하는 상  

리는 경우가 많다. 런 내용  보다보  내가 

가진 것들과 하게 돼  상  탈감  느

다.”

“뷰티  채  보  뿐만 니  

용 도 도  다 하다. 연  같   

크리에 가 그런 들  사용하는 것  보  

과시하는 것 같  편하 도 하고 질 심도 생

다.”

상  결과는 1  미 어에 한 들   

상당  가  경향   보여 다. 1  미 어가 

  매체 는 달리 새 고 편리한 보 원천

 용하고 미 다고 식 , 보  보원에 

한 질  평가는  타 도 하 다. 는 

 보 경  개  해 1  미 어에 한 

 경험   심도 게 해하는 것  , 

1  미 어가  지향  보 원천  용  해 

다각  개   시사한다. 본 연 는 들  

하는 1  미 어   향  색하  해 사

상 들에게 1  미 어가 개 어  할  엇 지  

답하도  하고, 그 결과   같  리하 다.

4.3 1  미 어 개 에  언

4.3.1 ‧ 책  규  도



결  사건  용한 학생  1  미 어 보에 한  탐색:  심 135

본 연 는  에  1  미 어  개  

하  해, 사 상 들  한 내용  하여 

 가지 개  도 하 다. 

첫째 , 답 들   신  1  미 어  차별

는 에 동 했  한편  1  미 어  한 

피해  막  해 · 책  규  도  필 하다고 

언하 다.  규  는  같  시청 

가능한 연  시하거  연  한하는 , 

고 해한  신고하고 삭 하는  마 , 

 해  지  게시하는 크리에

 근  원천  차단하는  등  시 었다. 

1  미 어  특  해 사   검열

하는 것  실  어지므  사후  처 하는 것  

필 하다는 주 도 었 , 1  미 어가 건 한 여

가  도  능할  도   등 사업  

규 가 강  필  다는 주 도 었다.

실  에 는 보   사  하게 

   는 사 가 하게 생하고 다

[44]. 는 해  하고 규 하는 체 

가 드  마 하고 , 삭  에 처 지

는 지는 못하고 다. 1  미 어가 학생과 청

들에게 미 는 향  매우 크다는 에  본 에

  것과 같  해 에 한 한  

하고 공공  니 링 한  하는 것  검 할 

필 가 다.  답 내용   같다.

“사   킬  는 상   에

 각 삭 하고 징   처  강 하

는 것  필 하다 ”

“ 고  해 는 타겟  할 것  니  각 연

에 맞는 만 는 시  립해  

한다. 우   등  원천 차단하는 마트한 

시  개 어  한다.”

4.3.2 미 어 리 러시 강

다  답 는 1  미 어  용한 보 원천  

용하  해 는  생산    미 어 

리 러시,  미 어  게 용하는 역량  개 하

는 것  필 하다고 하 다. 체   

에 는    보  별하는 능  키

워  한다는 , 허 보  해 보에 한  시

각  필 하다는 , 한 언어  사용하고 타  

하는  매  갖춰  한다는 , 질   

경  해 극  피드 과 참여가 다는  

등  었고, 생산  크리에  에 는 책

감과 리  다는 , 창   

들에게 용한 보  공하  해 해  한다

는 ,  갖 고 신뢰  보해  한다는 , 

한 언행과 태도가 다는  등  었다.  

답내용   같다.

“4차 산업  시 에  규 하는 것  실

 없  것 다.  가  보

 평가하고 용할  는 질  러  한다고 

생각한다.” 

“ 들  신  에 해  책 감  가진

다  많  들  해결  것 다.  걸고 

하는 만큼  보  하도  하고, 

 어 사용  는  다.”

4.3.3  지향  UI 개

1  미 어는 주  마트폰  PC  시청하  

에 가 클릭·  식  하게 다. 답

들  1  미 어가  심  보 원천 는 

  평가했 , 가 러한  극

하  해 용  (UI)  개  다

고 언하 다. 체 ,  상  경우 하 트 

만 해  공하는 능, 가 상업  목

 었는지  할  는 마크  , 시간 

낭  막  한 타  능 가, 체  상  보

 하거   매할  는 링크 가 등  개

 었다. 

한, 답 들   타  능에 해 도 

개  하 다. 과도한 프 링  해 다 한 

보  향 가 해   다는 , 맞  가 

 공 다는 에 만  하고, 가 능

동  심사  주  택할  도  필  능

 다각 하는 것  필 하 ,  해 집하는 

개 보  에 해  주  보 용 동  

얻  프 시  해하지 도  통  

여 어  한다고 주 하 다.  답 내용   

같다.

“ 는  보  다. 내가 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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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들  많  다고 해  도 그 상

들만 볼 것  한다  는 시각   

질 것 다. 고리  심사  직  택할  

도   능  하  겠다.”

“개 에게 맞  동 상  그 체  사생  

하는 것 고 생각한다.   능  그

동 에 에 해 집한 보  리  하는 능  

 겠다.”

“타  능  해  시간 낭  막   

 것 같다”

본 연  결과  학생들   1  미 어에 

한 ,  과 1  미 어 개 에 한 

미 단  키워드  통합  상 주  하  Table 3

과 같다. 

5. 결

본 연 는 매 사결  한 보  원천

 1  미 어 용  게 가한다는 에 주목하

여 학생들   1  미 어에 한 과 경험  

심  탐색하 다. 연  주  결과  시사  다

과 같다. 

첫째,  1  미 어에 한 학생들   

 주 한 결과, 1  미 어는 새 고 차별  

보  원천  에게 다 한 용  공

하는 것  타났다.   매체는  태

 보  단 향  달하여 는 동  

보  용해  했다. 하지만 1  미 어는 신 하고 재미

는 주  운 태  하고 산시킬  

다는 에  들  보  강 에 여한다. 한, 

 크리에  매  한   하 , 

크리에   채  독 들과  통  통해 공감  

동 식  가능하다. 

러한 결과는 1  미 어 시  보 득 러다

 주  울 는 것에  고 계  하는 

것     시사한다. 향  타  

커 니   보에 한 여  몰  

  다는 것  1  미 어  마  가 가 매우 

  , 1  미 어가 단  상 에 한 보

 달하는 것에  가 해당 상 , 드, 업과  

고  계 에도 용한 도 가  

  시사한다. 크리에 는 가 식하는 1

 미 어  차별  택들  고 하여 편리하고, 

, 신뢰할  는 보 원천  1  미 어  

능  강 하는 것  , 미 어 사업 들   

 매체  1  미 어  결합  통해 보 산  

 는 동시에   계  하

는 보 략  해  할 것 다. 

째,  1  미 어에 한 학생들   

 보 질에 한 , 보  생산하는 크리에

에 한 신 , 그리고 보  용하는 과 에

 독과 탈감  타났다. 러한 결과는 1  

미 어가 용하지만 질  낮고, 크리에 가 매

지만 신뢰하  어 고, 상 과 니 에  용할  

지만 독  하는 등 가 1  미 어  러

독  경험하고 다는 것  보여 다. 

에 한 러독 는 에게 내  갈등과  

할  다는 에 [42] 1  미 어 용  통해 

 체  후생  진 는지   검

해보는 것  필 하다. 

한, 1  미 어가  용한 보 원천  

용  해 는 단  량  늘리 보다는 각 

Meaning unit Integrated categories

Positive 
response

target, variety, useful, details 
etc.

Enhancing C2C information 
capabilities

free from time and place, 
real-time etc.

Consumer-centric usability

challenge spirit, lot of 
subscribers, attractive etc.

Attractive information 
creators

compassion, sophisticated', 
help, favorite etc.

Empathy & kind 
consciousness

fun, enjoy, play, witty, 

ingenious, new etc. 

Fresh and entertaining 

information

Negative 

response

suggestive, criticize, violent, 

criticism etc.

Spreading of harmful 

information

ex-convict, criminal, huge 

repercussions, partiality etc.

Distrust in information 

creators

common & excessive ads, 

info. overspend etc.

Excessive ads & impulse 

buying

waste of time, addiction, lack 

of sleep etc.
Media Addiction 

lookism, deprivation, luxury 

jealousy etc.
Relative deprivation

Suggestion

age limit, block harmful 
contents, etc.

Legal and policy 
regulations 

self-selection, critical insight, 
manner, feedback etc.

Strengthening media 
literacy

ad mark, timer, add 
information link etc.

Consumer-centric UI

Table 3. Summary of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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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한 후  경 , 능 , 심리  차원

 만 감  고 는지  하고 탄  하

는 것  필 하다. 눈  는 지 도  

충동 매  하거  가 상  탈감  느

게  해당 채  탈  질  

  1  미 어   크리에  

 간 계  어 워질  다. 본 연  결과  

참 하여 미 어 사업 는 1  미 어에 한  

 과 그  해하고 검 해  할 것

, 학 는 1  미 어 용 시 타 는 미 어 

독  , 탈감과 신   심도 게 연 하

는 것  필 하다. 

째, 1  미 어가 들에게 용한 보 원

 용  해 는 다 한 해 계 들   

, 특  · 책  규 에 한 검 도 필 하다. 1

 미 어 크리에  향  커지  들  ‘ 플루

언 ’ 고 지 하 도 하는 , 향  큰 만큼 우  

목 리도 다. 1  미 어에  생 는 허  는 과  

보는 사결 에  할  , 크리

에 가 심   해 취하는 극단  행  폭

,  상  별한  다  피해 가 생

할  다. 하지만 1  미 어  특 상 규  실

 는 지 다. 공 거 원 는 다변 하는 마

 경에 하  해 고주  상  고하는 

크리에  사  경  해 계  공개하지  

당한 시 고  하고  재하고  러

한 지  한  지 지지 고 다[43]. 1  미 어  

 향  감 하  해 는 본 연 에  

들  한 것과 같   니 링 한  고 

 등  미 어 플랫폼 사에  는 가

드  마 하는 것  필 하다. 

그런  1  미 어에  주목해  할 것  골  

해 보보다  차별  하는 들 다. 러한 

보는 어 지 가 심 해  하는지에 해 한 

 하  어  다.  근본 는 새

운 미 어 경에 는 미 어 리 러시 개  

필 하다[44]. 미 어   용하고 극

 용하는 역량  갖 고, 가 미 어 에 어  

리, 도 , 사  가  에 심  울   도

 미 어 리 러시    해  할 것 다. 

본 연 는 학생들  상   1  미 어에 

한 과 상  경험  탐색하는 것  통해 1  

미 어가  후생  진하는 향  하는  

필 한 언  도 하 , 1  미 어 연   

한 료  공한다는 에  가 다. 하지만 

본 연 는 결  사건  채택하여 질  근했

다는 에  연  주  해  상당  내포

어 고,  본 연  결과  하 에는 리

가 다. 본 연  결과  탕  1  미 어  용

과 용  변  개 하여  만 도  지 용

도  하는  개 하고 실 하는 것  후  

연  향  하는 다. 한, 들  

한 1  미 어  개 도 가  뷰  통

해 그 타당  검 한다  욱 실  보할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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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Jin-Myong Lee)    [ 원]

․ 2009  8월 : 울 학  학과

( 사)

․ 2015  8월 : 울 학  학과

( 사)

․ 2016  9월 ~ 재 : 충 학  

학과 

․ 심  : 통 경 변   후

생, 보 프 시, ICT 경과  행동, 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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