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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비대면 문화가 여러 분야에서 실시되면서 학교에서는 
원격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2020년 
7월 말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857,389명을 대상으
로 조사한 원격교육 경험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교사
들은 비대면 수업에 활용한 원격수업 자료에 대해 ‘동
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 Vimeo 등 활용(21.5%)’
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접 개발 및 보유
(20.3%), EBS 강좌(14.7%), e-학습터 제공 콘텐츠
(9.1%)’ 순서였다(KERIS, 2020). 그리고 교사들이 요
구하는 지원사항으로 ‘자료 재구성이 가능한 제작 및 
공유 플랫폼(24.8%), 교수⋅학습에 적합한 콘텐츠

(24.1%)’이었다. 이로부터 교사들은 원격수업에서 동
영상 콘텐츠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동영상 공유 플랫폼 및 콘텐츠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교육 
동영상은 의미 전달을 위해 현실을 재구성하거나 재
배치한 매체로서의 영상 자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
해 움직이는 이미지를 이용하는 전자매체를 보통 의
미한다(Smaldino, Lowther, Russell, & Mims, 
2008). 그리고 수업에서의 동영상 활용은 교사에게 교
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실시간 지
식을 반영한 교재로 활용할 수 있어 수업 질의 평준
화를 기하고, 학생에게는 지식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정확한 이해와 건전한 사고를 유
발할 수 있다(Na & Lee, 2011). 현재 인터넷 연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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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무료로 즉시 볼 수 있어 교사들이 교실 수업에
서 많이 활용하는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인 유튜브는
(Jyun & Hong, 2010)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 불리는 오늘날의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교수 
매체로 주목받고 있다(Kim, 2019). 학습자들은 유튜브
에서 ‘채널 구독, 댓글 작성, 유튜브 추천 영상 시청, 
SNS 공유, ‘좋아요’나 ‘싫어요’ 선택, 동영상 업로드‘ 
등을 통해 정보습득, 여론 형성, 동영상 콘텐츠 재생
산, 동영상 콘텐츠 공유 및 전달 활동, 공동체 형성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Khan, 2017; Kim et al., 
2019; Song & Jang, 2013). 이러한 이유로 유튜브는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및 쉬운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뉴미디어라 평가받는다(Hanson, Haridakis, 
& Sharma, 2011). 

이처럼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의 수업 활용과 동영
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대 변화에 따라 
유튜브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에 관한 교육 연구
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는 협
동 학습(Ahn, 2016), 정치사회화 학습(Oh, 2018), 영
어 학습(Park, 2017) 등에서의 수업 효과에 관한 연
구이다. 두 번째는 유튜브 댓글 상호작용 분석(Choi, 
Choi, & Lee, 2020), 유튜브의 지표(조회 수, 좋아요 
수, 싫어요 수, 댓글 수, 요일) 분석(Kim & Song, 
2020) 등 동영상 콘텐츠 분석 연구이다. 과학교육계에
서도 수업 효과 연구로 유튜브의 화학 실험 동영상과 
흥미 연구(Jyun & Hong, 2010), 과학 과제연구 수업
에서 유튜브 활용 연구(Kim, Park, & Park, 2018)가 
있었고, 동영상 콘텐츠 분석 연구로 과학 채널의 동영
상 콘텐츠 유형 연구(Kim & Yoo, 2019)가 있었다. 
이런 2가지 유형의 연구들은 모두 유튜브 동영상 콘
텐츠에 대한 ’내용 신뢰도‘에 따른 만족도 증가와 ’상
호작용 특성‘에 따른 지속적 이용이 있을 때 가능하다
(Lee, 2018). 그러나 현재까지 만족도와 지속적인 이
용을 유지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타인이 제
작한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이용자가 
볼 수 있는 데이터만을 분석한 연구들이기 때문이다. 
즉 유튜브가 채널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동영상 
콘텐츠 조회 관련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
아 활용 효과에 관한 연구와 현상적인 연구들이 주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제
공하는 조회 관련 데이터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하는 연구를 수행하면, 동영상 콘텐츠와 관련하여 만
족도 요소, 지속적 시청 요소 등 다양한 정보와 방안
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학교육 관련 동영
상 콘텐츠 분석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면, 과학교

육 관련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의 질을 높여 원격수업
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과학교육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중 1명이 직접 운영하
는 과학교육 채널의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를 대상으
로 유튜브가 제공하는 조회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시청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파악한 시청 특성으로부터 과학교육 관점에서 그 의
미와 가치를 논의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동영상 콘텐츠와 이용자의 
두 그룹으로 구분된다. 물론 이용자는 임의로 정할 수 
없어 주로 접속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한 사람들
을 대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 

먼저 연구 대상인 동영상 콘텐츠는 단일 유튜브 채
널에 탑재된 것으로 한정하였다. 유튜브에서 과학 관
련 내용을 다루는 채널은 매우 많지만, 과학 교과 관
련 동영상의 대부분은 교사가 출연하여 과학 내용을 
설명하거나, 실험 영상과 애니메이션 영상에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이 추가되는 콘텐츠가 대부분이다. 반면 
연구자 중 1인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초등과학
TV’는 동영상에 배경 음악만 있고, 음성 대신 자막으
로 설명하고 있어 동영상을 활용하는 교사의 의도와 
발문에 따라 대면 수업에서나 비대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여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실제 초등학교 과학수
업에서 실시되었던 과학영재 수업의 산출물, 초등과학 
교육과정의 실험과 학생들의 결과물, STEAM 수업 아
이디어를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현재 대면과 비
대면 수업에 모두 활용되고 있다. ‘초등과학TV’ 채널
은 대구교육미디어센터에서 2019 우수콘텐츠로 추천
되었으며, 2019년 말에 유튜브 운영 교육활동 공로로 
지역의 교육감 표창을 받을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편
이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 운영자만 확인할 수 있는 
유튜브 스튜디오의 조회 관련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
어 과학교육 관련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이용자들의 
시청 특징을 분석하기에 좋은 연구 대상이다. 

‘초등과학TV’ 채널은 2019년 1월 18일에 개설하여 
2020년 12월 26일 현재 기준으로 79개의 동영상을 
제공하며, 구독자는 1,345명이다. 채널에 게시된 동영
상 중에서 과학 관련 동영상은 총 64개(초등과학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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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용 동영상 37개, 융합⋅영재교육 관련 동영상 
27개)이고 평균 영상 길이는 3분 15초이다. 초등학교 
3~6학년 과학교과서에서 하나의 단원은 단원 전체 내
용과 관련된 재미있는 활동을 다루는 ‘재미있는 과학’, 
교육과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학 탐구’, 과학과 
관련된 융합적 활동인 ‘과학과 생활’,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학습자가 정리해보는 ‘단원 마무리’의 네 단계
로 구성되어 있다(MOE, 2019). 채널의 ‘초등과학교과
서 관련 동영상’ 37개의 콘텐츠 중에 ‘재미있는 과학’ 
차시에 해당하는 영상은 10개, ‘과학 탐구’는 15개, 
‘과학과 생활’은 12개가 있다. 융합⋅영재교육 그룹에
서는 과학영재교육의 학습 내용으로 융합교육을 실시
하는 경향이 많아, 하위 그룹을 나누면 중복되므로 그
룹을 나누지 않았다. 즉 융합⋅영재교육 그룹의 동영
상들은 융합교육과 영재교육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동영상들에 대한 영상 길이와 조회 기초 정
보는 Table 1과 같다. 여기서 조회수는 동영상을 선
택하여 시청한 횟수이고, 평균 조회율은 동영상 조회
당 평균 시청률로 전체 영상 길이 대비 시청한 영상 
길이 비율을 의미한다. 원격수업으로 인해 구독자들이 
과학교과서 내용 동영상을 많이 활용하였으므로 평균 

조회 수가 5,564.1회로, 융합⋅영재교육 동영상 조회 
수 2,368회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평균 조회
율은 과학교과서 내용 동영상이 58%로, 49.5%인 융
합⋅영재교육 동영상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Table 
1). 과학교과서에서 배우는 핵심 내용인 ‘과학 탐구’ 
동영상은 평균 조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업 시
간에 잘 다뤄지지 않아 기존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찾기 힘든 내용인 ‘과학과 생활’ 동영상은 평균 조회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평균 조회율은 상대적으
로 가장 낮았다.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은 평균 영상 길
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영상 길이가 길수록 
시청 지속 시간이 길었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인 이용자는 유튜브 채널 ‘초등
과학TV’ 채널을 이용한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채널 
이용자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 과학교과서 내용 동영
상은 여성 이용자와 남성 이용자가 서로 비슷하게 시
청하고 있었으나, 융합⋅영재교육 동영상은 남성 이용
자가 더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이
로부터 남성 이용자들이 평균적으로 여성 시청자들보
다 융합⋅영재교육 동영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평균 영상 길이(분, 초) 평균 조회 수 평균 조회율(%) 평균 시청 지속 시간

과학교과서 
내용 동영상 

(37개)

재미있는 과학(10개) 2:27 4,046.8 60.4 1:12

과학 탐구(15개) 1:33 3,309.1 63.5 1:01

과학과 생활(12개) 4:08 9,696.3 50.0 2:05

소계 평균 2:71 5,564.1 58.0 1:43

융합⋅영재교육 동영상(27개) 3:07 2,368.0 49.5 1:18 

전체 평균 3:15 4,026.0 53.7 1:51

Table 1. Analysis of views of science education videos on the Science YouTube channel

성별 전체 조회수 대비 비율(%) 평균 조회율 (%) 평균 시청 지속 시간(분, 초, %)

과학교과서 관련 
동영상 (37개)

여성 54.3 44.5 1:35 (53.6)

남성 45.7 45.4 1:38 (46.4)

융합⋅영재교육 
동영상 (27개)

여성 67.0 37.9 1:27 (46.9)

남성 33.0 52.2 3:22 (53.1)

전체 (64개)
여성 54.4 44.1 1:34 (53.6)

남성 45.6 45.5 1:38 (46.4)

Table 2. Analysis of gender of users of science education 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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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및 과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2019년 1월 18일부
터 2020년 12월 26일까지의 거의 2년간 축적한 데이
터로, 연구자 중 1명인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유튜브 
스튜디오’에 접속하여 ‘분석-고급 모드’에 메뉴를 선
택하여 내려받은 자료이다. ‘분석’ 메뉴에서 과학교과
서 내용 동영상 그룹(37개)과 융합⋅영재교육 동영상 
그룹(27개)을 각각 만들어 조회 및 시청 관련 데이터
를 내려받았다. 동영상마다 게시일이 달라 게시일 이
후부터 2020년 12월 26일까지로 하였고, 축적한 결과
보다는 주로 평균 비율로 시청 특징을 해석하였다. 

효과적인 동영상 활용 수업은 학습자와 시스템, 학
습자와 콘텐츠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인이므로(Heo, 
2014; Jeon & Cho, 2017),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류 기준을 마
련하였다. 학습자와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유입과 접속’, 학습자와 콘텐츠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는 ‘반응과 구독’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유입과 접속’은 ‘초등과학TV’ 채널의 동영상 
콘텐츠를 어떻게 알게 되어 시청하게 되었는지를 유
입 경로와 시청하는 기기 유형에 대한 분석이다. 이것
은 ‘유튜브 스튜디오’ 분석 메뉴의 ‘도달 범위’ 탭에 
있는 트래픽 소스 데이터를 동영상 그룹별로 살펴보
면, 이용자가 콘텐츠를 발견하는 경로와 접속기기의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반응과 구독’은 동영상 콘텐
츠에 관한 관심과 선호 여부, 구독 상태에 따른 시청 
정도를 파악하는 분석이다. 이렇게 구분한 데이터들은 
현재 과학교육 관련 유튜브 채널 운영자 2인과 초등
교사 2인, 총 4명이 각자 분석한 결과를 5차례 회의
를 통해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이때 연구의 내용과 직
접적 관련이 없는 여러 데이터와 결과는 4명의 합의
로 제외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과학교육 관련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이용
자의 ‘유입과 접속’ 특징 분석

1) 유입 과정의 특징

(1) 유입 경로
과학교과서 내용 동영상은 외부 링크를 거쳐 유입

된 경우가 전체 조회 수의 60.3%로 가장 높았는데
(Table 3), 원격수업으로 교사가 링크를 제공하여 영
상을 시청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유추된다. 반면 융합

⋅영재교육 동영상은 유튜브 검색으로 들어오는 이용
자가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평균 조회율은 
27.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검색하여 시청하
더라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고 조금 시청한 후 
이탈하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과학교과서 
내용 동영상과 융합⋅영재교육 동영상이 모두 ‘유튜브 
개별 이용자가 만드는 재생목록’에 의해 유입된 이용
자의 평균 조회율이 87.3%, 86.1%로 가장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재생목록으로 유입된 시청자는 관심 주
제를 모은 재생목록을 클릭하여 동영상을 시청하므로, 
단순 검색으로 유입된 시청자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
지고 시청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과
학교육 동영상 콘텐츠를 학습자의 관심과 자발적인 
시청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학교사가 사전에 재생목
록을 직접 제안하거나 우수 이용자의 재생목록 사례
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2) 외부 트랙픽 소스
외부 트래픽 소스는 과학교과서 내용 동영상이 152

개, 융합⋅영재교육 동영상이 80개였으며, 전체 조회 
수 대비 비율 5% 이상인 외부 트랙픽 소스는 Table 
4와 같았다. 과학교과서 내용 동영상은 ‘에듀넷’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클래스팅, 구글, 
네이버, 구글 문서, 인디스쿨 순으로 나타났다. 융합⋅ 
영재교육 동영상은 초등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이 
2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에듀
넷, 구글, 유튜브, 구글 문서, 클래스팅 순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외부 트래픽 소스 분석에 나타난 특이
사항은 초등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들어온 
이용자의 평균 조회율이 24.6%, 15.0%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이는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끝까지 시
청하지 않고 일부만 시청한 결과이다. 그 원인은 아마
도 초등교사 중 1인이 ‘인디스쿨’에 ‘초등과학TV’ 채
널에 탑재된 동영상의 학년, 관련 단원, 공부할 문제
와 수업 활용법 등을 안내하였기에 동영상의 일부를 
시청한 뒤 원격수업 자료의 적합 여부를 판단한 것으
로 보인다. 즉 교사들은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 소개
받은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 신뢰도가 높아져 확인 수
준에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교사들을 대
상으로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조회 수
를 높이지만, 오히려 시청 시간은 단축된다는 것을 유
추할 수 있다. 이는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콘텐츠 내용 신뢰도’
이므로(Lee, 2018), 교사들은 ‘초등과학TV’채널의 콘
텐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서 오히려 시청 시간이 짧
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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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글 문서(Google Docs)는 교사가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링크를 제시할 수 있는 문서로, 이 
링크를 통해 학생들이 조회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과학교과서 내용 동영상은 구글 
검색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융합・영재교육
에서는 반대로 교사가 제공하는 구글 문서의 링크에 
의한 접근이 많았다. 이는 익숙한 주제어에 대해서는 
검색을 통해서 조회하고, 익숙하지 못한 주제어는 
교사가 제공하는 링크에 의존해 조회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교육 동영상에 대한 접근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익숙한 주제에 대해서는 검색에 많이 
노출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익숙하지 못한 주제에 
대해서는 링크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검색어
과학교과서 내용 동영상으로 유입되는 검색어는 

464개, 융합⋅영재교육 동영상의 검색어는 269개로 
조회 수 기준 상위 10개 검색어는 Table 5와 같았다. 
과학교과서 내용 동영상은 검색어가 다양하게 나타났
는데, 교과서에 제시된 ‘만들기’, ‘꾸미기’ 관련 검색어
가 상위 비율을 차지하였다. 융합⋅영재교육 동영상에
서는 상위 2위를 제외한 1~5위가 모두 롤링볼 관련으
로 조회수 3,378회로 나타나 융합⋅영재교육 동영상 
전체 조회 수의 13.0%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롤링
볼 장치 만들기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학교과서 내용 동영상의 경우 검색어
로 교과서의 활동 주제명을 그대로 검색하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향후 과학교과서 내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할 때 활동 주제명을 제목이나 태그로 추가하는 
것이 유용함을 유추할 수 있다.

과학교과서 내용 동영상 융합⋅영재교육 동영상

트래픽 소스 조회 수 전체 조회 수 
대비 비율(%)

평균 조회율 
(%) 트래픽 소스 조회 수 전체 조회 수 

대비 비율(%)
평균 조회율 

(%)

외부a 125,416 60.3 48.5 유튜브 검색 26,057 41.5 27.7

직접 입력 등b  24,562 11.8 42.5 재생목록c  9,139 14.5 86.1

유튜브 검색  21,009 10.1 19.8 외부a  8,228 13.1 32.1

재생목록c  12,206  5.9 87.3 추천 동영상f  5,280  8.4 42.9

기타d  10,513  5.1 41.4 채널 페이지e  4,490  7.1 21.1

채널 페이지e   6,388  3.1 23.3 직접 입력 등b  3,258  5.2 34.7

추천 동영상f   3,617  1.7 32.3 최종 화면h  3,078  4.9 40.0

탐색 기능g   1,714  0.8 25.2 기타d  1,051  1.7 31.3

최종 화면h   1,358  0.7 29.3 탐색 기능g    943  1.5 29.6

재생목록 페이지    678  0.3 20.6 재생목록 페이지    734  1.2 22.2

동영상 카드 등i    278  0.1 34.6 동영상 카드 등i    427  0.7 29.3

알림j    252  0.1 21.1 알림j    168  0.3 21.9

합계 207,991 　 44.4 합계 62,853 　 38.9 

Table 3. Analysis of traffic source types in science education videos

 a. 동영상 주소를 복사하거나 유튜브 내 동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추가한 웹사이트 및 앱에서 발생한 트래픽
 b. URL 직접 입력, 북마크, 미확인 앱에서 발생한 트래픽
 c. 유튜브 이용자 자신의 재생목록이나 다른 이용자의 재생목록 등 모든 유튜브 재생목록에서 발생한 트래픽
 d. 유튜브 내 트래픽 중 다른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는 트래픽(예: 프로모션)
 e. 자신의 유튜브 채널 페이지, 다른 유튜브 채널 페이지 또는 주제 채널 페이지에서 발생한 트래픽
 f. 추천에서 발생한 조회 수. 추천은 다른 동영상과 함께 표시되거나 다른 동영상이 재생된 후에 표시됨
 g. 홈페이지, 홈 화면, 구독 피드, 기타 탐색 기능에서 발생한 트래픽
 h. 다른 동영상 또는 동영상 광고에 추가된 크리에이터가 만든 최종 화면에서 발생한 트래픽
 i. 다른 동영상의 특수효과, 카드 또는 추천 콘텐츠에서 발생한 트래픽
 j. 구독자에게 전송된 알림 및 이메일에서 발생한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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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속기기의 특징

과학교육 관련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이용자들은 
주로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TV, 게임 콘솔 등을 
이용하여 시청하였다(Table 6). 이용자들은 전체 조회 
수 대비 50% 이상, 전체 시청 시간 대비 60% 이상을 
주로 컴퓨터를 활용하였다. TV를 활용하여 시청한 시
청자의 평균 조회율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TV 리모컨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조작하는 
것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른 기기보다 불
편하여 변경을 잘하지 않아 평균 조회율이 높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경우는 컴퓨터, 
태블릿보다 평균 조회율이 35% 이하로 낮았는데, 스
마트폰은 상대적으로 화면이 작아 시청의 불편함이 
있었고, 동영상을 시청하는 중에 전화가 걸려오거나, 
문자, SNS 메시지 등 다른 연락이나 알람이 와서 시
청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
다. 특히 수행과정을 많이 제시하는 과학교육 동영상 
콘텐츠는 스마트폰에서도 시청할 수 있게 짧은 분량
과 키워드 중심의 큰 글씨 자막, 클로즈업 등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과학교과서 내용 동영상 융합⋅영재교육 동영상

외부 소스 조회 수
전체 조회 
수 대비 
비율(%)

평균 조회율 
(%) 외부 소스 조회수

전체 조회수 
대비 

비율(%)

평균 조회율 
(%)

edunet.net 34,758 27.7 50.3 indischool.com 2,385 29.0 15.0

classting.com 14,553 11.6 49.0 edunet.net   853 10.4 43.5

google.com 12,020  9.6 65.3 google.com   569  6.9 55.4

naver.com  9,312  7.4 41.2 YouTube   497  6.0 31.0

Google Docs  8,706  6.9 51.2 Google Docs   435  5.3 63.0

indischool.com  8,175  6.5 24.6 classting.com   402  4.9 41.9 

Table 4. Analysis of external traffic source types in science education videos

과학교과서 내용 동영상 융합⋅영재교육 동영상

검색어 조회수
전체 조회수 

대비 
비율(%)

평균 
조회율 

(%)
검색어 조회수

전체 조회수 
대비 

비율(%)

평균 
조회율 

(%)
다양한 생물을 알리는 

홍보자료 만들기    490 2.3 40.1 롤링볼 1,923 7.4 23.2

단열 잘되는 집 만들기    460 2.2 24.7 롤러코스터 만들기   899 3.5 13.5

우주교실 꾸미기    439 2.1 15.2 롤링볼 느리게   215 0.8 18.9

물을 만난 초콜릿 색소    414 2.0 12.2 롤링볼 만들기   172 0.7 23.6

보드게임 만들기    296 1.4 19.0 롤링볼 레전드   169 0.7 18.8

생태계 보전을 위한 
캠페인 도구 만들기    274 1.3 19.6 스파게티 구조물   165 0.6 46.0

우주 교실 꾸미기    261 1.2 13.1 내진설계   144 0.6 30.0

박스로 게임기 만들기    208 1.0 13.2 마시멜로 챌린지   126 0.5 43.7

모래시계 만들기    205 1.0 21.2 물시계   119 0.5 21.2

종이 보드게임 만들기    173 0.8 19.8 구슬 롤러코스터   118 0.5 18.5

합계 21,009 19.8 합계 26,057 　 27.7 

Table 5. Analysis of YouTube search traffic source types in science education 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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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 관련 유튜브 이용자의 ‘유입과 접속’에 대
한 이상의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입’ 측면에서 살펴보면, 원격수업을 위해서
는 과학교육 동영상을 유튜브와 같이 과학교사가 쉽
게 탑재하고 누구나 접속하기 쉬운 플랫폼 구축이 필
요하다. 그리고 과학교과서 차시 제목을 검색하여 동
영상을 검색하는 경향이 크므로, 동영상 제목이나 설
명에 관련 차시 제목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나아가 
과학교사의 수업활용 편이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교사
들이 공동으로 재생목록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
공하여 학년, 단원, 차시별로 관련 동영상을 쉽게 찾
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접속’ 측면에서 살펴보면, 과
학교육 동영상 콘텐츠 이용자들이 주로 컴퓨터를 활
용하지만, 스마트폰, 태블릿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
서도 시청하는 환경을 고려한 동영상 제작이 이뤄져
야 할 것이다. 

2. 과학교육 관련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이용
자의 ‘반응과 구독’ 특징 분석

1) 동영상 호불호 반응 특징

유튜브 이용자는 시청 후 ‘좋아요’ 또는 ‘싫어요’ 버
튼을 누르며 동영상의 호불호에 대해 반응한다. 일반
적으로 이용자들의 동영상에 대한 호감은 조회 수가 

높으면 ‘좋아요’ 수도 함께 증가함을 통해 알 수 있다
(Lee & Sung, 2018; Lee & Lee, 2018). 과학교육 
관련 유튜브 동영상도 평균 조회 수가 높을 때 ‘좋아
요’ 반응이 평균적으로 높았다. ‘좋아요’와 ‘싫어요’ 합
계는 과학교과서 내용 동영상이 23.4로 가장 많이 나
타났으나, 전체 조회 수 대비 비율은 융합⋅영재교육 
동영상에서 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학교육 관
련 유튜브 동영상 전체는 0.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동영상에 대한 반응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7). 이처럼 조회 수 대비 ‘좋아요’와 
‘싫어요’의 반응이 적은 이유에 대해 ‘초등과학TV’를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6학년 초등학생 5명과 비대면 
면담을 한 결과, 원격수업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
할 때 로그인하지 않고 시청하므로 ‘좋아요’와 ‘싫어
요’를 누르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유튜브에서는 로
그인해야 ‘좋아요’와 ‘싫어요’를 누를 수 있고 댓글을 
작성할 수 있다. 일부 학생들은 원격수업으로 인해 교
사가 제시한 영상을 수동적으로 시청해야 하는 경우 
공부하기 싫어서 ‘싫어요’ 눌렀다고 응답하였으며, ‘재
미로 싫어요를 눌러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싫어요
를 눌러요.’ 등의 이유를 밝혔다.

‘좋아요’와 ‘싫어요’보다 동영상에 대해 적극적인 반
응으로 볼 수 있는 댓글 작성은 전체적으로는 0.2%
로, 과학교과서 내용 동영상과 융합⋅영재교육 동영상 
모두 0.2%로 나타났다. 이렇게 조회수에 비해 댓글 

기기 유형 조회 수 전체 조회 수
대비 비율(%) 평균 조회율 (%) 시청 시간

(단위: 시간)
전체 시청 시간
대비 비율(%)

과학
교과서 
관련 

동영상 
(37개)

컴퓨터 122,687 59.0 47.7 3,581.0 63.7
스마트폰  44,174 21.2 32.9   930.1 16.5
태블릿  34,197 16.4 47.3   951.8 16.9

TV     981  0.5 58.0    42.0  0.8
게임 콘솔       9  0.0 25.7     0.2  0.0

합계 207,991 　 44.4 5,624.2 　

융합⋅
영재교육 
동영상 
(27개)

컴퓨터  31,414 50.0 48.7   809.7 64.1
스마트폰  25,165 40.0 26.1   327.9 26.0
태블릿   4,610  7.3 36.4    91.6  7.3

TV     589  0.9 51.2    18.4  1.5
게임 콘솔       3  0.0  7.7     0.0  0.0

합계  62,853 　 38.9 1,263.2 　

전체 
(64개)

컴퓨터 154,101 56.9 47.9 4,390.7 63.8
스마트폰  69,339 25.6 30.8 1,258.1 18.3
태블릿  38,807 14.3 46.1 1,043.4 15.2

TV   1,570  0.6 55.7    60.4  0.9
게임 콘솔      12  0.0 20.9     0.2  0.0

합계 270,844 　 43.2 6,887.4

Table 6. Analysis of device types of viewers of science education 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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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적은 이유도 수동적 시청과 로그인 없이 시청하
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동영상 그룹의 세부 주
제별로 살펴보면, 과학교과서 내용 영상에서는 ‘과학 
탐구’ 영상이 ‘좋아요’(‘싫어요’ 대비) 비율이 8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회 수 대비 반응 비율도 
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과학과 생활’ 관
련 영상의 평균 조회 수가 9,696.3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나 융합 활동을 다루는 내용의 동영상이 다른 분야
의 동영상보다 인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융합⋅영
재교육 동영상은 조회 수가 과학교과서 내용 동영상
보다 낮지만, 댓글 비율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처럼 융합⋅영재교육 동영상에서 더 적극적 반응이 
나타난 이유는 원격수업으로 인해 수동적으로 시청한 
과학교과서 내용 동영상보다 자기 주도적으로 동영상

을 시청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교과서 
내용을 동영상 콘텐츠로 제시할 때는 학생들의 선호
를 이끌 수 있는 실험 과정을 담은 ‘과학 탐구’와 융
합 활동을 담은 ‘과학과 생활’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2) 구독 특징

과학교육 관련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이용자들의 
구독 상태를 분석한 결과 97.5%의 조회 수, 97.7%의 
시청 시간을 비롯하여 평균 조회율 등에서 모두 압도
적으로 비 구독자들이 구독자들보다 더 많이 시청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8). 그러나 전체 반응 
중 ‘좋아요’ 비율이 구독자의 경우 98.4% 이상을 기

조회 수
평균

댓글 수
평균

조회 수 
대비 댓글 
비율(%)

좋아요
평균

싫어요
평균

좋아요와
싫어요 
합계

합계 중 
좋아요 
비율(%)

조회 수 대비 
좋아요 싫어요 
합계 비율(%)

과학교
과서 
내용 

동영상 
(37개)

재미있는 과학
(10개) 4,046.8 6.0 0.2 13.3 4.5 17.8 81.3 0.5

과학 탐구
(15개) 3,309.1 5.4 0.2 12.5 3.7 16.3 83.7 0.8

과학과 생활
(12개) 9,696.3 8.7 0.2 27.2 9.1 36.3 77.0 0.6 

소계 평균 5,564.1 6.7 0.2 17.7 5.8 23.4 80.7 0.7

융합⋅영재교육 동영상 
(27개) 2,368.0 2.3 0.2 12.9 1.9 14.8 87.4 0.9 

전체 평균 (64개) 4,026.0 4.5 0.2 15.3 3.8 19.1 84.0 0.8

Table 7. Analysis of reactions to science education videos

구독 상태 조회 수 전체 조회 수 
대비 비율(%)

평균 조회율 
(%)

시청시간
(시)

전체 시청 시간 
대비 비율(%)

합계 중 
좋아요 
비율(%)

과학교과서 내용 
동영상 (37개)

구독 안함a 204,586 98.4 44.5 5541.0 98.5 66.4

구독 중b   3,405  1.6 37.1   83.2  1.5 98.4

합계 207,991 　 44.4 5624.2 　 75.6

융합⋅영재교육 
동영상 (27개)

구독 안함  59,392 94.5 38.8 1184.9 93.8 78.2

구독 중   3,461  5.5 40.1   78.3  6.2 98.4

합계  62,853 　 38.9 1263.2 　 87.6

전체 (64개)

구독 안함 263,978 97.5 43.4 6725.9 97.7 69.3

구독 중   6,866  2.5 38.5  161.5  2.3 98.4

합계 270,844 　 43.2 6887.4 　 79.3 

Table 8. Analysis of subscription status of viewers of science education videos

 a. 로그아웃 상태이거나 시청 중인 동영상의 채널을 구독하지 않은 시청자의 활동
 b. 로그인 상태이며 시청 중인 동영상의 채널을 구독한 시청자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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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여, 구독자가 비 구독자(69.3%)보다 ‘좋아요’를 
많이 누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대부분의 과학
교육 관련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이용자들은 특정 영
상을 필요에 따라 찾아보고 시청하며, 거의 채널을 구
독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구독자
들의 융합⋅영재교육 동영상 평균 조회율이 과학교과
서 내용 동영상보다 더 높았다. 융합⋅영재교육 동영
상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시청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사의 안내된 시청보다는 자발적 시청인 경우가 영
상을 좀 더 오래 시청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습자들
이 자발적으로 과학교육 동영상 콘텐츠를 구독하게 
하려면 교과서 내용보다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융합 
활동을 담은 영상을 더 많이 제공하면 될 것이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과학교육 관련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를 
대상으로 채널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유튜브 스튜디
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회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교육 관련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이용자의 시청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과학교육 관련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
하는 유입 과정에 나타난 특징은 유튜브 검색 등 자
체 기능보다는 외부 링크를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가
장 많다는 점이다. 외부 트래픽 소스로는 과학교과서 
내용 동영상은 에듀넷, 클래스팅처럼 원격수업을 지원
하는 사이트에서, 융합⋅영재교육 동영상은 검색과 교
사 커뮤니티를 통해 많이 유입되었다. 이는 과학교과
서 내용 동영상은 원격수업에서 교사들의 링크 제공
을 통해 많이 활용되며, 융합⋅영재교육 동영상은 관
심 있는 이용자와 교사가 자발적으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과학교과서 내용 동영상의 주요 검색어는 교
과서 활동 주제명이 대부분이고, 융합⋅영재교육 동영
상의 주요 검색어는 ‘롤링볼’ 이었다. 이러한 유입 과
정에 나타난 특징으로 볼 때, 과학교육 동영상이 많이 
제작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과학교육 관련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
하는 접속기기에 나타난 특징은 주로 컴퓨터를 사용
한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을 다음으로 많이 접속하기도 
하지만, 영상 길이 대비 시청 시간을 나타내는 평균 
조회율이 낮아 동영상 시청 중 다른 행위가 많이 일
어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학교육 관련 유튜브 동
영상은 가능한 컴퓨터로 시청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학교육 관련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이용자
들의 동영상에 대한 반응 특징은 ‘좋아요’와 댓글 작
성 등 반응이 조회 수 대비 모두 1% 미만으로 반응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통 온라인 이용자 참여 
집단의 1%가 글쓰기를 시작하고, 20%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거나 참여하고, 나머지 90%는 ‘눈팅족
(lurkers)’으로 행동한다(Jenkins, 2018). 그런데 본 
연구에서 1% 미만으로 더 낮게 나타난 이유는 원격수
업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할 때 대부분 로그인하
지 않고 시청하므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그리고 과학교과서 내용 동영상이 융합⋅영재교
육 동영상보다 반응 비율이 높았던 이유는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찾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넷째, 과학교육 관련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이용자
들의 구독 특징은 대부분 비 구독 상태에서 시청한다
는 점이다. 전체 동영상 조회 수의 97.5%가 구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청했으며, 구독 상태인 조회 수는 
2.5%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구독자들은 융합⋅영재교
육 동영상의 평균 조회율이 과학교과서 내용 동영상보
다 높았다. 이는 교사의 안내된 시청보다는 자발적 시
청인 경우가 영상을 좀 더 오래 시청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과학교육 관련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이용자들의 시청 특징은 대부분 비 구독자로 
과학교과서 내용 동영상은 교사의 안내에 따라 원격
수업으로 시청하며, 융합⋅영재교육 동영상은 자발적
으로 시청한다는 것이다. 비록 이번 연구가 ‘초등과학
TV’라는 한정된 채널을 통해서 분석되었지만, 과학교
육 관련 동영상 이용자들의 시청 특징으로부터 다음
과 같은 후속 연구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자와 동영상 콘텐츠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위해 과학교사가 동영상을 쉽게 올리고 학생들이 편
리하게 접속할 수 있는 과학교육 전용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 구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플랫폼의 기능
으로는 단순 검색 기능 외에 검색한 동영상들을 모두 
재생하지 않아도 그 주요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키
워드 제공 기능, 교수자가 원하는 특정 구간만을 선택
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 재구성 기능 등으로 
학습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습자와 동영상 콘텐츠의 상호작용을 위해 
영상의 어떤 요소가 상호작용을 유도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용자들이 과
학교육 동영상 콘텐츠에 어떤 요소에 흥미를 느끼는
지, 반복 시청하는지 등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가 ‘초등과학TV’라는 한정된 데이터만을 
분석하여 그 한계가 있지만, 과학교사가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과학교육 동영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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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격수업을 위한 과학교육 동영상 제작과 과학
교육 동영상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 조성의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제공하
는 방대한 조회 관련 데이터를 이용자의 시청 특징이
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앞으로는 이용자의 조회 수, 시청 지속 시간, 반
응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
야 하며, 이를 통해 과학교육 관련 동영상 콘텐츠의 
바람직한 제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과학교육 관련 유튜브 동영상 콘
텐츠 이용자의 시청 특징으로 학습자와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유입과 접속’을, 학습자
와 콘텐츠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반응과 구
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과학 
교과서 내용과 융합⋅영재교육이 주된 동영상인 유
튜브 채널 ‘초등과학TV’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
여, 유튜브 스튜디오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데이
터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유입과 접속’ 분석 결과 과학교육 관련 유튜브 동
영상 콘텐츠는 외부 링크를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접속기기는 주로 컴퓨터였다. 둘째, 
‘반응과 구독’ 분석 결과 동영상에 대한 반응으로 
수행하는 ‘좋아요’와 댓글 작성 등이 조회 수 대비 
모두 1% 미만으로 반응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대
부분 이용자는 구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청하며 
자발적으로 이용할 때 더 오래 시청하였다. 비록 이
번 연구가 ‘초등과학TV’라는 한정된 채널을 통해서 
분석되었지만, 과학교육 관련 유튜브 동영상 콘텐
츠 이용자들의 시청 특징을 조금이라도 알아볼 수 
있었다. 향후 원격수업을 위한 과학교육 관련 동영
상 제작, 과학교육 동영상 플랫폼 구축의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유튜브, 유튜브 스튜디오, 과학교육 동영
상, 시청 특징, 원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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