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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디지털 서비스 환경에 존재하고 있는 현대인

은 이전보다 훨씬 자동화되고 지능화되면서도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제공받고 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용자들은 디지털 서비스의 운용은 물론

이고 통제와 유지 관리를 위해 이전에는 하지 

않아도 되었던 많은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

와 같이 아무런 대가 없이 디지털 서비스에 수

반되는 작업을 디지털그림자노동(digital 

shadow work, DSW)이라 한다(이웅규, 2021a). 

DSW는 비밀번호 관리나 스팸메일 관리 같

이 사용자가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지만 프

로필 사진 관리와 같이 사용자가 원해서 수행

하는 경우도 있다. 속칭 ‘프사’라고도 불리는 

프로필 사진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인터넷 커

뮤니티는 물론이고 줌(zoom)과 같은 회의시스

템이나 드롭박스(dropbox)와 같은 웹하드 시스

템 등과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 사회적 커뮤니

케이션이 가능한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사용되

고 있다. 

  * 이 논문은 202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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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경영학부, woong3041@empal.com(주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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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사진 관리를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관

점에서 보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에 해당하는 

일종의 메타데이터(meta data)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는 있지만 데이

터베이스 관리의 기본 기능의 수행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프로필 사진 관리 역시 디지털 서

비스 작동여부와는 무관하다. 프로필 사진 관리

를 하지 않는다고 회의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한

다거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메시지를 올리

거나 읽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이 시스템 작동 여부와는 상관없이 

프로필 사진의 관리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사용자들의 작업을 수반해야 이루어진

다. 다시 말해 프로필 사진 관리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나 가치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데도 많은 사용

자들은 이 작업을 아무런 대가 없이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프로필 사진 관리 

사용을 지배하는 기제(mechanism)를 찾으면서 

이를 토대로 메이크업(make-up)형 DSW의 본

질을 규명하는데 있다. 메이크업 DSW는 디지

털 서비스의 유지 보수와 관련을 갖고 있는 관

리형 DSW이면서 사용자가 원해서 수행하는 

‘want’형인 DSW이다(이웅규, 2021a). 따라서 

메타데이터 관리에 해당하면서 원하는 사람만 

수행하는 프로필 사진 관리는 전형적인 메이크

업형 DSW 가운데 하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충족하기 연구방법론으로 

근거이론방법론(grounded theory methodology)

을 채택한다. 근거이론방법론은 실증주의

(positivism)와 해석주의(interpretivism)를 동시

에 추구하는 방법론으로 최근 정보시스템 분야

에서도 자주 채택하고 있다(이웅규, 2021; 

Urquhart et. al., 2010, Wiesche et, al., 2017; 

Birk et. al., 2013; Matavire and Brown, 2013).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절 

서론에 이어 2절에서는 DSW의 기존연구에 대

한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와 위치

를 가늠하고 3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근거이론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한다. 4절에서는 프로필 사진 관리의 행태

를 근거이론방법론에 의해 분석한 결과물과 이

론을 제시하고 5절에서는 연구에 대한 요약과 

이론적 기여점 그리고 추후 연구과제에 대해 

기술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디지털그림자노동의 개념

그림자노동의 개념을 처음 제안한 Illich 

(1981)는 가정주부의 가사활동과 같이 임금 노

동자 뒤에서 임금 노동을 지원하는 무보수 노

동으로 그림자노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림자

(shadow)를 붙인 이유는 보이지도 않고 인식되

지 않는 노동이라는 의미에서다. 하지만 그는 

그림자노동을 단순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

나는 흥미로운 현상만으로 본 것은 아니다. 자

본가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소요되는 임금노동

보다는 아무런 대가 없이 소비자가 스스로 하

는 그림자노동을 선호하여 많은 작업을 소비자

에게 전가하게 한다는 것이 그의 이론이다. 자

본주의 사회의 문제를 그림자노동의 시각에서 

비판한 것이다(Illich,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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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Lambert(2015)는 기술과 로봇, 전문지

식의 대중화, 정보 네트웍, 그리고 진화하는 사

회적 기준 등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그림자노동

은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으

로 보고 있다. 특히 그는 Illich와 달리 그림자노

동을 인간을 소외시키는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보고 현대 사회에서 의식적 또

는 무의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림자노동의 

실체를 밝히고 있다(Lambert, 2015). 

최근 들어 Illich와 Lambert의 개념은 정보시

스템 이론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 본 Illich의 

그림자노동을 정보기술 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비즈니스 또는 경영관리 차원에서 조망해야 할 

현상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더욱이 자

동화와 지능화 그러면서도 개인화된 디지털 서

비스는 셀프서비스를 지향할 수밖에 없고, 

Lambert가 밝혔듯이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의 

발달은 그림자노동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따

라서 그림자노동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사

람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숨겨진 노력’으로 새

롭게 규정하였고(박상철, 이웅규, 2019), 디지

털 서비스에 수반되는 그림자노동을 디지털그

림자노동(digital shadow work, DSW)으로 정

의하였다(박상철 등, 2020; 이웅규, 2021).번째 

그동안 축적되어온 기업이 생각하는 가치와 고

객이 생각하는 가치간의 불일치문제이다.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JIT(just in 

Time), TQM(total quality management), Bench 

Marking 등 한 시대를 이끌었던 경영기법들은 

운영효율성의 향상을 통해 저가격으로 고품질

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즉, 

고객들은 가격, 품질, 속도, 고객화 등 제품과 

관련된 속성들을 넘어 아름다움, 안전, 편안함, 

애정, 사랑, 보살핌 등의 경험을 제품과 서비스

로부터 느끼고 싶어하고 있다(Lee et al., 2012). 

김석준 등(2002)는 거버넌스를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들고, 함께 해결하고, 함께 책임지는 것”

으로 과거처럼 관료들이 일방적, 수직적인 방식

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정

책과정에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김규환(2003)은 “공공서비

스의 전달 및 공공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보와 

시장 및 시민 사회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에 의

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하

였다.

2.2 디지털그림자노동의 연구현황

디지털그림자노동에 대한 이론적 관심은 비

교적 최근에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주목 받을만한 연구들이 나오

고 있다. 

DSW 연구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어나 루틴과 같이 ‘should’형 DSW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hould’ DSW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행하는 DSW인데 이 가운

데 코어는 비밀번호 관리와 같은 관리형이고 

루틴은 키오스크나 무인판매대와 같은 운영형

이다. 기존 연구가 ‘should’형에 집중된 것은 

DSW의 부정적 인식을 문제의 초점으로 생각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메

이크업형과 같이 본인이 원해서 하는 ‘want’형 

DSW에 대한 관심은 소홀했었다.

둘째, 근거이론방법론에 의존한 연구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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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많다. 아직까지 정보시스템 이론의 차원

에서 DSW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

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근거이론방

법론을 채택한 DSW 연구는 설문조사 기법에

서는 파악하기 힘든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하

고 있다. 가령, 박상철 등(2020)에서 시도한 디

지털그림자노동이 형성되는 과정의 모형화는 

근거이론방법론과 같은 실증주의와 해석주의

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찾아내기 힘든 

이론적 성과다. 

Ⅲ. 연구방법론

3.1 접근방법론 (근거이론방법론)

근거이론방법론은 비교적 정형화된 방식에 

의한 질적연구 방법론으로서 데이터 수집에 기

반한 귀납적 접근을 취하면서도 연구자의 주관

적 해석으로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접근방

법론이다(이웅규, 2020; Urquhart et. al., 2010). 

특히 통계적 분석에 의한 설문조사와 같은 방

기존연구 연구내용 방법론 종류

박상철(2019)

정보기술 사용자의 비밀번호 변경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8명을 인터뷰하

여 46개의 코드를 도출하여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그림자노동의 인과조건

과 결과를 도출

근거이론

빙밥론

코어

박상철,이웅규

(2019)

셀프서비스에 관한 문헌 고찰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그림자 노동의 

개념을 도출. 이때 문헌 고찰은 근거이론방법론에 기반들 두었음
-

박상철,류성열

(2020)

셀프서비스기술 이용고객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10명의 인터뷰를 통해 

49개의 코드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그림자노동 형성과정을 설명
루틴

박상철 등(2020)

비밀번호 변경, 스팸메일 삭제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세 가지의 

디지털그림자노동의 분석을 통해 각각의 코드를 도출하고 디지털그림자노

동의 일반적인 기제 도출

코어

장현용 등(2020)

55세 이상의 노인들의 온라인 교육 수용 과정을 초기가입, 로그인, 활용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행도을 분석하고 노인의 행동유형을 적극

대응형, 타협형, 회피형으로 분류

루틴

이웅규(2021)

디지털그림자 노동을 한 축으로는 관리형과 운영형으로 구분하고 또 한 

축은 ‘should’형과 ‘want’형으로 구분하여 코어, 메이크업, 루틴, 퀘스트 

등의 유형과 연구방향 제시

이론적

분석
-

Liu, 고준(2021)

셀프서비스의 해택과 비용을 설명변수로 하고 그림자노동에 대한 부정태

도를 매개변수 그리고 반응행동인 이탈 항의 충성을 결과변수로 하는 연

구모형을 제안하고 무인판매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설문조사 루틴

박상철, 김종욱

(2021)

그림자노동의 인식과 모바일쇼핑회피 그리고 채널전환의도와의 관계를 연

구모형으로 제시하여 300명의 온라인 식료품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하여 적절한 결과를 도출

김현규 등(2022)
셀프서비스에서 기술준비도와 공정성의 관계에서 그림자노동에 대한 인식

의 매개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키오스크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Ryoo and Park 

(2022)

모바일 쇼핑 상황에서 그림자노동의 선행변수로 정보 과중과 시스템기능 

과중을 두고 피로감과 사용의도 중단을 결과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제안

하여 모바일 쇼핑 앱 사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적절한 결과

도출

<표 1> 디지털그림자노동 연구 황



메이크업형 디지털그림자노동 사용을 지배하는 기제에 관한 연구: 프로필 사진 관리 사례

- 5 -

법론이 가설의 타당성 검증에 초점을 두고 있

는데 비해 근거이론방법론은 어떤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

적이다(이웅규, 2020; Birk et al., 2013). 

근거이론방법론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인터

뷰나 관찰과 같은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를 얻

어 코딩(coding) 과정을 통해 이론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때 코딩은 자료 검토를 통해 현상을 

설명하는 코드(code)를 발견하고 이를 범주화

(classification)하는 개방코딩(open coding)과 

범주와 범주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축코딩(axis 

coding) 그리고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범주를 

찾아내어 관련 범주들간의 관계를 정교화하는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등이 있다(Strauss 

and Corbin, 1998).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도 근거이

론방법론의 중요한 특징이다(이웅규, 2020). 표

본의 설계나 데이터 수집은 미리 계획된 방식

이 아니라 이제까지 나온 분석을 통해 나타난 

이론에 의해 결정되고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지 

않는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이 일어

날 때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개념이나 이론은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개념과 새로운 개념을 지

속적으로 비교하여 만들어진다(이웅규, 2020). 

아직까지 DSW 특히, 프로필 사진 관리와 같

은 메이크업형 DSW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

태에서 탐색적 방식에 의해 새로운 이론을 찾

는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

서 근거이론방법론은 매우 적절한 접근법이다.

3.2 연구절차

연구의 대상은 <표 2>와 같이 기본적으로 

SNS를 사용하는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프로필 사진은 SNS 이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의 부가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나 인스

타그램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

리고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서비스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익숙한 세대라는 점에서 20대 사용

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론적 표집 원칙하에 데이터 수집을 위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에 걸쳐 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1차 인터뷰에는 총 5명이 참여

하였고 주로 프로필 사진을 관리하는 이유와 

방해요인이나 촉진요인 등 다섯 가지의 질문을 

했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고 프로필 사진 관리

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였다. 

이름 연령 성별

1차 인터뷰

김00 20 여

김00 20 남

서00 20 남

윤00 20 여

황00 20 남

2차 인터뷰

김00 20 남

이00 30 여

이00 20 여

조00 20 여

황00 20 여

<표 2> 연구 상 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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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인터뷰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새

롭게 파악해야 할 내용을 분석하여 2차 인터뷰

에 반영하였다. 2차 인터뷰에서는 1차 인터뷰 

질문 사항 이외에 ‘다른 사람의 프로필 사진을 

볼 때의 느낌이나 생각’, ‘아무런 사진이 없는 

기본형 프로필을 쓸 때의 느낌이나 생각’, ‘멀

티 프로필을 사용할 때의 생각’ 등을 추가해서 

질문하였다. 1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

한 질문 이외에 국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대상자의 양해 하에 녹음을 

하였고 연구원1이 녹음 내용을 받아쓰기 작업

을 통해 녹취록을 만들어 이를 통해 개방코딩

을 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1명당 평균 80~90개 

정도의 코드를 추출한 다음 연구원2와 토의를 

통해 이를 39개의 코드와 29개의 하위범주와 

16개의 상위범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상위범

주를 최종적으로 Strauss와 Corbin(1998)이 제

안한 패러다임(paradigm) 모형으로 정리하였

다. 패러다임 모형은 범주들을 각각 인과적 조

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

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구조로 구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련성을 나타내는 도구다(이웅규, 

2020).

Ⅳ. 연구내용

4.1 개방 코딩 

개방코딩에 의해 도출된 범주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4.2 축 코딩

(1) 인과적 조건 (DSW 수행 기반)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은 중심 현상

의 발생, 전개, 발전과 일정한 인과관계에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현상인 프

로필 사진 관리를 하려는 욕구와 직접적인 인

과관계를 사용자의 성향과 태도 등으로 보았다. 

◆ 사용자 사교 성향 

프로필 사진은 일단 그 용도가 무엇이 되었

건 간에 자신의 다른 사용자에게 모습을 드러

내 보여야 한다. 따라서 자신을 외부에 드러내 

인터뷰 주요 질문

1차인터뷰

프로필 사진을 관리하는 이유

프로필 사진을 관리하는 주기

프로필 사진 관리 방식

프로필 사진 관리가 SNS 사용에 미치는 영향

<기타 프로필 사진에 관한 개인 생각>  

2차인터뷰

1차 인터뷰 내용

다른 사람의 프로필 사진을 볼 때의 느낌이나 생각

아무런 사진이 없는 기본형 프로필을 쓸 때의 느낌이나 생각

멀티 프로필을 사용할 때의 생각

<기타 프로필 사진에 관한 개인 생각> 

<표 3> 인터뷰과정에서의 주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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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싶어 하는 사람과 자신을 감추려는 사람

에 따라 사용이 달라진다. 외향성을 가진 사람

들은 상대적으로 프로필 사진을 자주 바꾼다.

반면 내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프로필 

사진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자신의 모습이 들

어나지 않는 사진을 올리거나 아예 기본형을 

놔두기도 한다. 특히 내향성을 가졌다고 보는 

사람은 잦은 프로필 사진 관리가 자칫 다른 사

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사람 즉, 소위 말하는 ‘관

종’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 프로필사진 관리에 대한 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SNS를 사

용하고 있고 각 SNS 종류별로 프로필 사진을 

달리 관리하고 있다. 가령 비교적 잘 아는 사람

과 메시지에 의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카카오

톡과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상대적으로 다양

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인스타그램

에서 프로필 사진을 달리 관리한다. 

하지만 관리의 차이는 객관적인 SNS의 기능

에 따라 달라지는게 아니라 사용자가 지각하는 

SNS의 용도나 관심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패러다임 상 범주 하 범주

인과적 조건

(DSW 수행기반)

사용자 사교성향
외향적 사교성향 

내향적 사교성향

프로필 사진 관리 태도
긍정적 태도 형성

부정적 태도 형성

중심현상

(DSW 수행욕구)

자기표현 욕구
자기모습 표현 욕구

자기기분 표현 욕구

프로필 사진 관리 자체의 즐거움 

찾기

프로필사진 만드는 즐거움

프로필사진 보는 즐거움

사회적 영향에 대응
주위사람 따라 하기

주위사람에게 바람직한 모습 연출하기

커뮤니케이션 수단 활용 비언어적 시그널 보내기

맥락적 조건

(DSW 수행상황)

간헐적 관심 
특별하게 할 일이 없음

잠자기 전 

주위 환경 변화
이벤트 발생

심경의 변화

작용/상호작용 전략

(DSW 수행전략)

재미있게 작업하기
쉽게 작업 하기 

작업 즐기기

귀찮은 일 피하기
어려운 작업 피하기  

단시간에 작업 끝내기

외부노출 통제 사용중단

중재조건

(DSW 촉진/저해 요인)

적절한 사진 발견하기
좋은 프로필 사진감 발견

자신의 상황변화

귀찮음
프로필사진 관리에 부정적 생각들기

본 서비스에 지나치게 몰두

결과

(DSW 수행이후)

소소한 자기만족
프로필사진에 만족하기

베스트샷 모음집으로 활용하기

방치 더 이상 관리하지 않음

태도 형성
긍정적 태도 형성

부정적 태도 형성

<표 4> 개방코딩에 의해 도출된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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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용자는 친한 사람들 중심의 카카오톡에

서는 프로필사진을 자주 바꾸는데 비해 불특정

한 사람을 상대하는 인스타그램에서는 덜 바꾼

다고 했지만 다른 사용자는 오히려 친하기 때

문에 덜 바꾸고 불특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바꾼다고 한 사용자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사용자가 생각하는 프로필 사

진 관리 수준은 디지털 서비스의 성격과 관련

이 있다기 보다는 디지털 서비스와 무관하게 

프로필 사진에 대한 사용자 관심에 따라 달라

지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많은 사용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디지털 서비스의 성격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중심현상 (DSW 수행 욕구)

중심현상(phenomena)은 본 연구의 주된 관

심사로 프로필 사진을 관리하려는 사람들의 사

용 동기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프로필 사진 관리 자체가 재미있게 생각하고 

있고 프로필 사진 그 자체를 위해서 하는 내재

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 자기표현 욕구

자기표현은 다시 자기모습에 대한 표현과 자

기기분에 대한 표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

모습 표현 욕구는 프로필 사진을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미지로 생각하여 아름다운 모습 또

는 바람직한 모습을 치장하고자 하는 욕구다. 

많은 참여자들은 자기모습 표현 오프라인 생활

에서의 특정 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예를 연구 참여자들 가운데는 프로필 사진 

관리를 여성들이 자신을 화장하는 심리와 유사

하게 보았다. 자신을 아름답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여성의 심리와 프로필 사진 관리를 유사하게 

본 것이다. 

반면 일종의 패션으로 본 사람도 있다. 아름

답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화장으로 본 사람과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프로필 사진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한다는 점에서 패션

으로 보고 있다. 프로필 사진을 통해 자신을 단

순하게 아름답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심리 이외에 

화장보다는 좀 더 다양한 변화를 보여 주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어떤 사람은 프로필 사진을 인테리어 작업으

로 표현한 사람도 있다. 이들은 프로필 사진 관

리가 자기의 방을 꾸미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

고 있다. 이 경우 단순히 프로필 사진의 배경화

면을 주목하기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 

인테리어가 화장이나 패션에 비해 좀 더 구조

적이면서도 스스로의 개성을 좀 더 분명하게 

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기분 표현은 대부분 자기모습 표현과 연

관을 가지고 있다. 마치 화장이나 패션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는 것

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의 표현 수단

인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프로필 사진을 통해 

자기의 기분을 표현하는 이유는 좋은 감정보다

는 인간관계의 손절과 같은 안좋은 기분인 경

우도 적지 않다. 또 나이가 어릴 때 프로필 사진

을 통해 감정을 표현한 적이 있다고 말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 프로필 사진 관리 자체의 즐거움 찾기



메이크업형 디지털그림자노동 사용을 지배하는 기제에 관한 연구: 프로필 사진 관리 사례

- 9 -

프로필 사진 관리의 이유는 즐거움을 찾기 

위함이지만 특별하게 프로필 사진 관리 행위나 

결과 그 자체도 중요한 중심현상이다. 먼저 많

은 사람들은 프로필 사진을 만드는 행위 그 자

체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로필 사진을 다루는데 그리 어려움을 느끼지

는 않았기 때문에 플로우(flow)와 같은 몰입 현

상을 경험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프로필 

사진을 고르는 과정을 그리고 사진을 프로필 

사진에 맞게끔 구도를 맞추는 과정 등에서 즐

거움을 찾고 있다. 반면에 이 과정에서 지나치

게 많은 인지적 노력(cognitive effort)을 요구하

거나 어렵다고 지각되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

우 굳이 이런 작업에 집착하지 않고 쉽게 포기

한다. 많은 노력을 들여 해야 할 만큼의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프로필 사진을 만드는 과정도 즐거웠지만 대

부분의 연구참여자는 실제 그 결과물을 바라보

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다. 특히 잘 나온 

프로필 사진을 바라보는 즐거움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잘 나온 프로필 사진을 볼 것에 생각하

면서 느끼는 즐거움도 꽤 많은 것으로 보였다. 

특히 프로필 사진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

람들에게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잘 나온 사진

을 올려놓을 경우 지속적으로 만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다.

◆ 사회적 영향에 대한 대응

프로필 사진은 사이버 공간에 노출되는 자신

이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향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많은 연구 참여자들 가운데

는 프로필 사진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

질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

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애초에 프로필 

사진에 관심이 없어서 사진이 없는 기본형 프

로필 사진을 쓰다가도 주위에 친구나 지인들의 

영향으로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경우도 찾아 

볼 수 있다. 

◆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하기

프로필 사진 그 자체는 원래 직접적인 커뮤

니케이션을 위한 기능은 없다. 하지만 앞에서 

본 자기표현도 간접적이지만 강력한 커뮤니케

이션 도구이고 사회적 영향에의 대응 역시 간

접적이지만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프로필 사진 그 자체만으로도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

우도 있다. 일종의 세련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간주하는 경우다. 프로필 사진에 변화를 주어 

특정한 상대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다. 이 경우 사진의 변화도 있지만 배경음악이

나 배경화면의 변화 또는 멀티미디어 효과에 

의존하기도 한다. 

(3) 맥락적 조건 (DSW 수행 상황)

맥락적 조건(context)은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상

황이나 조건을 의미한다. 프로필 사진의 경우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일정

한 것이 아니라 간헐적이거나 주위 환경이 변

했을 때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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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헐적인 관심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프로필 사진 관리

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무엇

보다도 프로필 사진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SNS

사용이 안 되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물론이고 사용 중에도 프

로필 사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특별하게 관리 

주기를 두고 있지 않았고 그냥 잊어버릴 만하

면 떠오르는 정도였다.

실제 관리의 필요성을 생각나는 것은 대부분 

한가한 시간에 시간 때우기 용인 경우가 대부

분이었다. 가령 잠들기 전이나 한가해졌을 때 

또는 집에 들어와서 씻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

을 때 프로필 사진을 관리하고 싶어지는데 그

것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어쩌다 떠오른다

는 것이 대체적 의견이다.

◆ 주위 환경 변화

자신의 물질적 또는 정신적 환경이 바뀌었을 

때도 프로필 사진 관리 욕구가 일어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가령, 외향성이 강한 경우이기

는 하지만 여자 친구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

다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연구 참여자가 있었

다. 이 경우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변화가 

있을 때 마다 바꾸기 보다는 이벤트가 생각이 

나는 경우에 한해 바꾸고 있다. 심경의 큰 변화

가 생겼을 때도 프로필 사진에 관심을 갖는 경

우가 있다. 가령, 이성친구와 헤어졌거나 새로

운 출발을 다짐할 때 또는 어떤 큰일을 끝내고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질 때도 프로필 사진을 바

꾸려는 욕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간헐적 관심과 마찬가지로 항상 프

로필 사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4) 작용/상호작용 전략 (DSW 수행 전략)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은 당면한 

상황에서 문제를 다루어나가는 방식, 전략 대처 

등을 의미한다. 중심현상에서 확인된 프로필 사

진 관리 욕구와 맥락적 조건에서 형성된 환경

요인을 동시에 만족할 때 실제 DSW에 프로필 

사진 관리가 시작된다. 이 때 사용자는 ‘재미있

게 작업하기’와 ‘어렵고 귀찮다고 생각되는 일 

피하기’ 등의 긍정적인 전략과 ‘외부노출 통제’

와 같은 부정적인 전략을 DSW를 수행한다.

◆ 재미있게 작업하기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서 올리는 작업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특히 

사진을 선택하거나 제작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

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

았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에 많은 시

간을 할당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

여도 이 과정은 마지못해 한 다기보다는 본인

의 의사에 의해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 본인 스

스로의 얼굴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사진이나 애

완동물 사진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

진을 고르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있었다. 특히 

여러 사진 가운데서 고르는 일을 귀찮게 여기

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즐기는 경우가 많았

다. 심지어 어떤 연구 참여자는 프로필 사진만

을 위해 동일한 사진을 여러 장 찍는 경우도 있

고 다른 친구들과 자신의 프로필 사진에 관해 

SNS에서 논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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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은 일 피하기

많은 사람들은 프로필 사진을 기술적으로 보

정하거나 멀티미디어 효과를 주는데 큰 어려움

을 겪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작업이 어

렵거나 귀찮다고 생각되면 굳이 이를 계속하지

는 않는다. 가령, 멀티미디어 효과가 자신이 원

하는 결과를 주지 못한다고 해서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

다. 오히려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전략은 비단 기술적인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진 고르기 작업에서도 유사한 

행동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가령, 프로필 사

진을 고르는데 10초를 넘지 않는다거나 미리 

생각했던 사진 이외에 다른 사진은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대답도 있었다. 이런 전략은 배경화면

이나 배경음악 설정 등 프로필 사진을 다양하

게 가꾸는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다. 

◆ 외부노출의 통제

현재의 프로필 사진이나 프로필 사진 올리는 

행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들 경우도 종

종 있음을 얘기한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특

히 프로필 사진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

다거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고 싶지 않은 경

우에는 현재의 프로필 사진을 내리거나 아예 

기본형 프로필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프로필 사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점 

강화될 경우 일시적이건 영구적이건 사용을 중

단하게 된다. 

(5) 중재조건 (DSW 수행 촉진/저해 요인)

중재조건(intervening condition)은 프로필 사

진을 올리거나 외부 통제하는 행위를 촉진하거

나 방해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일단 맥락적 조

건과 인과적 조건으로부터 프로필 사진 관리 

욕구가 생겨나서 프로필 사진 관리 DSW를 수

행하는데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촉진 요

인으로는 ‘적절한 사진 발견하기’와 저해 요인

으로는 ‘귀찮음’을 들 수 있다. 

◆ 적절한 사진 발견하기

자신이 찍은 사진이 마음에 들거나 다른 사

진들 예를 들면 애완동물이나 연예인 사진 가

운데 마음에 드는 사진을 발견할 경우 많은 사

람들은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고 싶은 생각을 

갖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 경우 좋은 사진

이 있다고 반드시 프로필 사진에 올릴 것을 생

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조성되고 욕구가 

있을 때에 한해서 적절성이 떠오른다. 다시 말

해 맥락적 조건과 중심현상이 동시 일어날 때 

생긴다.

맥락적 조건 중에 하나인 환경 변화로 인해 

생긴 사진도 여기에 해당된다. 맥락적 조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벤트나 심경의 변화와 같

은 환경변화로 인해 프로필용 사진을 만들었을 

경우다. 좋은 프로필 사진감을 발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환경변화로 인해 프로필 사진을 올

려놓겠다는 생각과 이에 대한 사진을 찍는 행

위가 같이 일어났을 때 중재조건으로 작동한다. 

◆ 귀찮음

프로필 사진에 대한 귀찮은 생각이 들 경우

가 대표적인 예다. 귀찮은 생각이 드는 것은 프

로필 사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있지

만 습관적으로 바꾸는 것 같이 느껴지는 행위 

자체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 또 이런 인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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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사진보다는 서비스 자체에 몰두할 경우

에도 일어나는 것으로 보였다. 가령, 한참 인스

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거나 동영상을 올리는데 

몰두할 경우 부가적 서비스인 프로필 사진 관

리를 소홀이 하는 것이다. 특히 프로필 사진은 

본인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관리되고 있

는지 사용자 스스로가 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6) 결과 (DSW 수행 후 상태)

결과(consequence)는 중심현상이 맥락적 조

건, 중재 조건 그리고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나

온 결과를 의미한다. 소소한 자기만족, 방치, 그

리고 프로필 사진 관리 태도 형성 등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 소소한 자기만족

프로필 사진을 새롭게 올리거나 수정했을 때 

갖는 스스로의 만족이다. 중심현상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욕구에 대한 충족 수준에 따라 달라

지지만 대부분은 소소한 만족에 그치고 그 만

족도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많은 사람들은 프로필 사진에 대한 만족

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기억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였다. 

가령, SNS 서비스 전체를 생각했을 때 프로

필 사진은 주로 사용하는 기능이 아닐 뿐 아니라 

사용자 자신은 잘 인식하지 못한다. 마치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잘 모르는 것과 유사하다. 더욱이 

실제 SNS 서비스에 몰두할 경우에는 그 존재가 

잘 떠오르지 않은 것도 만족의 수준이 소소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 방치

정보기술 사용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일종의 

사용중단이나 비사용 상태다. 방치의 결과가 오

는 것은 프로필 사진 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

식이나 태도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가령, 기존의 프로필 사진

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경우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어떤 사용자는 

7년째 프로필 사진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데 그 이유는 사진이 좋았기 때문이다. 

또 어떤 경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 서비

스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 인식하

지 못하는 프로필 사진을 그대로 두는 경우다. 

이 경우는 이미 소소한 수준에서 만족한 후에 

일어난 현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간에 프로필 사진의 방

치는 일시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 부정

적인 인식이 오래 갈 만큼 활발한 서비스도 아

닐 뿐 아니라 더 좋은 사진이 나타나면 바뀔 가

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 프로필 사진 관리의 태도 형성

프로필 사진 관리 과정을 통해 재미도 느낄 

수 있고 또는 불편함이나 귀찮음도 느낄 수 있

을 것이다. 이 모든 느낌은 프로필 사진 관리에 

대한 감정적인 평가를 누적하게 할 것이고 그 

결과는 다시 인과적 조건으로 축적된다.

이상 내용을 패러다임 모형으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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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선택 코딩

(1) 핵심범주

프로필 사진의 관리는 데이터 관리라는 차원

에서 본다면 사용자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 누구

도 프로필 사진 관리를 작업이라고 생각한 사

람은 없었고 오히려 디지털 서비스의 부분적인 

기능을 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으로 

보고 있었다. 그 즐거움은 플로우와 같은 최적

경험이 아니라 쉽게 느끼기도 하지만 쉽게 잊

어버릴 수 있는 소소한 경험이다. 또한 프로필 

사진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본 서비스에 지장

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자 스스로 프로필 

사진의 상태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의 경우 특정한 주기 없이 진행되는 작업이기

도 하다.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 가끔 생각이 

나는 작업이다. 따라서 프로필 사진 관리를 설

명할 수 있는 핵심범주는 “간헐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한 자발

적 관리 작업”으로 정리될 수 있다.

(2) 이야기 윤곽 (story line)

특별히 사교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 SNS 사

용자는 프로필 사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만 잠자기 전이나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 가끔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난다. 또는 

특별한 행사에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프로필 

사진을 바꾸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프로필 사

진을 통해 마치 화장을 하거나 나만의 멋을 연

출할 수 있는 옷을 입어 자기 자신을 멋있게 보

일 수 있다는 기대와 더불어 자기가 가지고 있

는 현재의 기분도 프로필 사진에 표현할 수 있

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리고 과거 경험으

로 볼 때 프로필 사진을 만드는 과정도 즐거움

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경우에 따

라서는 프로필 사진을 통해 가까운 친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기대도 하

게 된다. 

<그림 1> 로필 사진 리 패러다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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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사진에 올릴 수 있는 사진을 고르는 

일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고 어떤 사진이 좋은

지 다른 친구들과 SNS로 얘기하는 것 역시 즐

거운 일이다. 일단 사진을 고르면 구도를 맞추

고 적절히 보정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 멀티미

디어 효과까지 내서 사진을 만들면 애초에 기

대했던 다양하지만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면서 

스스로 만족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프로필 사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변경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또

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이 좋지 않은 경험을 

한 경우에는 프로필 사진을 방치하게 된다. 그

렇지만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방치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다시 관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메이크업형 DSW인 프로필 사진 

관리를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이를 위한 근거이론방법론을 채택하여 

10명의 연구 참여자를 인터뷰하여 39개의 코드

와 29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5개 상위범주를 

도출한 다음 도출하였고 이를 패러다임 모형으

로 정리하였다. 패러다임 모형은 프로필 사진 

관리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범주를 “간헐적으

로 관심을 가지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한 자발적 관리 작업”으로 도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이야기 윤곽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메이크업형 DSW인 프로

필 사진 관리의 작동 메커니즘을 근거이론방법

론에 의해 분석하였다. 기존 DSW 연구의 대부

분은 코어나 루틴과 같이 should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프로필 사진 관리는 자신이 

원해서 하는 want형이다. 본 연구에서 볼 수 있

듯이 사람들은 프로필 사진 관리가 메타데이터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아니라 즐거움이

라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인

지하지 못하는 작업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그

러면서도 매우 소소한 즐거움이기 때문에 사람

들은 몰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프로필 사진 관리를 “소소한 즐

거움을 경험하기 위한 자발적 관리 작업”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정보기술 사용 이론 관점에서 프로필 

사진 관리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기존 정보기술

이론에 의하면 어떤 즐거움을 주는 정보기술 

서비스는 플로우와 같이 깊은 몰입을 경험하게 

한다. 하지만 프로필 사진 관리는 즐거움을 주

면서도 몰입과 같은 경험이 아니라 소소하면서 

작은 자기만족을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특성은 

기존 정보기술 이론에서 깊이 다루어지지 않았

다. 메이크업형 DSW를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가 이런 유형에 속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새롭

게 조명해야 할 정보기술 유형이 될 것으로 보

인다. 

셋째, 메이크업형 DSW 사용에 대한 이론적 

시발점을 만들었다. 비록 프로필 사진 관리가 

메이크업형 DSW의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하기

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가령 각종 기기의 배

경화면 관리와 프로필 사진 사이에는 유사점도 

많을 수 있음에도 차이점에 대해서도 많은 논

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메

이크업형 DSW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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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고려하면 의미있는 성과였다고 본다. 특히 

‘자발적 관리 작업’은 물론이고 ‘간헐적 관심’,

이나 ‘소소한 즐거움’과 같은 개념은 대부분의 

메이크업형 DSW에도 적용될 수 있으리라 본

다.

실무적으로도 본 연구는 코어형 DSW가 갖

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찾는 힌트를 줄 수 있

다. 비밀번호 관리 같은 코어형 DSW (박상철, 

2019; 박상철외, 2010)는 본 서비스를 중단시키

거나 사용빈도를 줄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피

로감을 제공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 살펴 보았

듯이 메이크업형 DSW는 작업이라는 것을 인

식하지 않으면서 많은 사용자를 작업으로 유도

하고 있다. 만일 코어형 DSW를 메이크업형 

DSW로 유도할 수 있다면 DSW가 갖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비록 프로필 사진 관리의 사용 메커니즘

을 분석하여 제시했지만 메이크업형 DSW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는 아직도 한

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메이크

업형 DSW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가령, 

바탕화면 꾸미기,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같

은 휴대용 기기를 꾸미는 작업 등에 대한 검토

를 필요로 한다. 

둘째, 좀 더 다양한 사용자를 인터뷰 대상자

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 10명의 인터뷰 대

상자 대부분이 20대에 국한한 것은 이 연구가 

갖는 중대한 한계가 될 수도 있다. 40대나 50대 

사용자들이 프로필 사진 관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은 본 연구에서 보여준 결과물과는 

차이를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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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echanism Governing the Use of Makeup-type 
Digital Shadow Work: A Case of Profile Picture Management

Lee, Woong Kyu․Cho Ar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ize a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mechanism for using 

profile picture management in digital service such as social network service. Profile picture 

management falls under metadata management and is performed only by those who want it. This 

means that it, is one of the typical makeup-type digital shadow works (DSWs) which have not 

been studied yet.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adopts ground theory method(GTM) as research methodology. GTM, which is one 

of qualitative methodologies, is for developing theories while most survey based methodologies, 

which are well adopted in much research for information systems, are for validation of theories. 

By interviewing ten users, the data are collected and analyzed by open coding, axis coding with 

paradigm model, and selective coding. 

Findings

In result, 39 codes are found and classified into 29 sub classes and 15 classes. These 15 classes 

are organized by paradigm model which derives core code of profile picture management as 

‘voluntary management tasks to experience small pleasures with intermittent attention’. Finally, 

based on the paradigm model and the core code, the story line, which can explain profile picture 

management, is suggested. 

Keyword: Digital Shadow Work, Make-up styled DSW, Profile Picture Management, Grounded 

Theory Methodology, Small Pleasure, Intermittent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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