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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dentified the differences in food content watching habits and nutrition quotient in adolescent (NQ-A).

A total number of 811 subjects were surveyed to establish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food content watching habits, and

NQ-A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 of watching motivation between the type of

food content watched and the NQ-A score was determined. The classification by the type of the food content mainly

watched showed that 405 participants (49.9%) watched the Mukbang content, 244 (30.1%) the Cookbang content, and

162 (20.0%) another contents. Among the content watching motives in the Cookbang content group, information

acquisition and enjoyment were predominant, whereas emotional satisfaction had the lowest frequency. Compared to the

Mukbang content group, when the Cookbang content group mediated information acquisition motivation, the scores of the

total, diversity, balance, and practice of NQ-A score areas increased. Compared to the Mukbang content group, the score

in the moderation area decreased when the Cookbang content group mediated enjoyment motivation. If food content with

accurate information and interesting content are produced and used for adolescent nutrition education, the education will

be highly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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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성적 성숙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로 영양소 요구량이 높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한 적절한 영양섭취가 필요하다(Salam &

Bhutta 2015; Lee et al. 2017). 또한 청소년기의 영양 상태

는 성인기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건

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Milosavljević

et al. 2015). 청소년의 식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또래 친구, 부모, 식품 선호도, 비용, 편리함, 대중 매체 등이

있다(Das et al. 2017). 우리나라의 2020년 인터넷이용실태조

사에서 만 6-19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4.7%이었으며, 스

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률은 99.3%로 높은 이용률을 보

였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1). 10대의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은

97.7%이며 주 1회 이상, 주 평균 6시간 이상 이용하여 동영

상 콘텐츠의 소비가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1).

음식 콘텐츠는 TV 프로그램,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Social Network Service), 유튜브(YouTube) 방송 등 미디어

에 음식을 주제로 한 내용 및 정보가 담긴 것을 의미한다

(Oh 2019; You et al. 2021). 최근 영상 촬영, 동영상 편집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수월해지면서 다양한 영

상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으며, 그중 음식 콘텐츠는 가장 인

기있는 장르이다(Kang & Cho 2020).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보고에서 국내 주요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 명 이상의 인

기 채널 중 음식 관련 채널이 음악, 키즈 채널에 이어 3위를

차지하여 총 57개 채널, 구독자 1억 4,638만 명이라고 하여

음식 콘텐츠가 주요 장르임을 알 수 있다(Choi & Kim 2021).

음식 콘텐츠에는 음식을 먹는 모습을 담은 먹방(Mukbang), 음

식을 요리하는 모습을 방송하는 쿡방(Cookbang)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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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SNS의 음식이미지 사진이나 짧은 영상(Oh 2019), 음

식 씹는 소리와 같은 청각 자극을 유발하는 ASMR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Hong et al.

2020) 등이 있다. 음식 콘텐츠는 전통적 미디어 환경에서도

존재하였지만, 양방향 소통 중심의 뉴미디어 플랫폼과 함께

급격하게 성장하였다(Cho 2020). 그러나 전통적 미디어에 비

해 뉴미디어 플랫폼의 음식 콘텐츠에서 건강하지 않은 식품

및 식생활을 더 많이 다루고 있다(An et el. 2020a). 청소년

은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이용빈도가 높고, 현실적 판단이

미숙하기 때문에 콘텐츠가 제공하는 부정적인 정보를 무분

별하게 수용할 우려가 있다(An et al. 2020a;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1).

음식 콘텐츠와 관련한 연구는 콘텐츠 시청이 신체이미지,

식품의 선택, 음식 섭취량, 식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Rounsefell et al. 2020; Nam &

Jung 2021). 이는 음식 콘텐츠가 지나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빠르게 먹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는 자극적인

내용이기 때문일 것이다(An et al. 2020b). 최근 음식 콘텐츠

는 괴식, 과식, 속식 등 자극적인 내용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식품을 다루거나 식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점차 다양해

지고 있다(Cho 2020).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은 콘텐츠는 시

청만족도를 높이고 이는 모방의도를 높여 식생활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Song 2021). 그러나, 음식 콘텐츠

유형이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진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Kim et

al. 2022) 음식 콘텐츠 시청시간이 영양지수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음식 콘텐츠 시청시간과 영양지수 사

이의 시청 동기라는 매개요인을 발견하였다. 음식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동기로 음식 콘텐츠를 시청하는 경우와

시청시간이 증가할수록 영양지수가 높아졌다. 그러나, 정서

적 만족을 동기로 하여 음식 콘텐츠를 시청하는 경우에는 시

청시간이 증가할수록 영양지수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시청 동기는 미디어, 특정 채널,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날 수 있으며, 이는 콘텐츠 선호도와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Park 2020b). 음식 콘텐츠 시청은 선택하는 콘

텐츠 유형, 시청시간, 시청 동기, 만족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실제 식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진의 선행연구에서(Kim et al. 2022) 시청시간과 영

양지수 간의 관계에서 시청 동기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면, 본 연구에서는 주로 시청하는 음식 콘텐츠 유형을 파악

하고, 청소년이 선택하는 콘텐츠 유형과 시청 동기가 식생활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자 및 기간

서울 소재 남녀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1개교씩, 총 4개 학

교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조사 방법은 연구자가 학교에

방문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각 학급의 담임교사에 연구

목적, 방법과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였다. 담임교사는 학생들

에게 재설명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명을 듣고 설문에

참여할 대상자의 서명과 부모의 동의서 받아 제출하도록 하

였으며,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를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연

구 참여 자격요건은 음식 콘텐츠를 최근 1년 이내 시청한 경

험이 있는 만 13-18세로 하였다. 동의서 제출 여부와 음식

콘텐츠 시청 경험 등으로 대상자 자격 여부를 심사하였다.

대상자는 음식 콘텐츠 시청 및 식생활에 관한 설문에 자

기기입식으로 응답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였다. 총 1,100부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1,089부를 회수하였다. 음식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는다고 응

답한 172부, 피험자의 서명과 보호자 동의가 없는 53부와 음

식 콘텐츠 시청 유형문항을 중복 응답하거나 기타 응답이 성

실하지 않은 53부를 제외한 811부를 최종 결과분석에 사용

하였다. 모든 연구 절차와 방법은 덕성여자대학교 기관심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사와 승인을

받았다[IRB NO: 2021-003-007-A].

2. 내용 및 방법

1) 대상자 일반사항

연구 대상자의 음식 콘텐츠 이용과 청소년 영양지수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기초 자료 분석을 위해 인구 사회학적인

항목을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성별, 만 나이, 재학 학년, 신

장, 체중, 한 달 용돈 등을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였다. 체질

량 지수(BMI)는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2007

한국소아청소년 성장도표(Moon et al. 2008)에서 각 연령별

청소년 BMI percentiles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저체중군

(Underweight, -<5 percentile), 정상체중군(Normal weight,

5 percentile-<85 percentile), 과체중군(Overweight, 85 percentile

-<95 percentile), 비만군(Obese, 95 percentile-)으로 분류하

였다.

2) 음식 콘텐츠 시청

본 연구에서 음식 콘텐츠는 먹방, 쿡방, SNS의 음식 사진

이나 동영상, ASMR 등 음식을 주제로 하는 모든 콘텐츠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음식 콘텐츠를 시청한다고 응

답한 대상자들이 주로 시청하는 콘텐츠 유형 한 가지를 선

택하도록 하였다. 콘텐츠 유형에 따라 음식을 먹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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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하는 먹방(Mukbang), 요리하는 모습을 방송하는 쿡방

(Cookbang), 그 외 SNS, ASMR 등 음식 주제 콘텐츠는 기

타로 분류하였다. 대상자의 음식 콘텐츠 이용실태는 최근 1

년 이내 시청 여부, 하루 평균 시청 시간, 시청 빈도, 시청

경로, 함께 시청하는 사람, 시청 후 음식 섭취에 미치는 영

향 등을 조사하였다.

음식 콘텐츠 시청 동기는 선행연구(Jin & Hwang 2019;

Yun et al. 2020)를 참고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

하여 예비조사를 거쳐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보획득

동기는 ‘맛있게 먹는 법을 알 수 있어서’, ‘맛집 정보와 레시

피를 알 수 있어서’, ‘모르던 음식이나 식재료를 알 수 있어

서’ 3문항이고, 정서적 대리만족 동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

기 위해’, ‘보면서 음식을 먹으면 맛있게 느껴져서’, ‘혼자 먹

을 때 덜 외롭다고 느껴져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어서’

4문항, 오락 추구 동기는 ‘지루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영

상이 재밌어서’ 2문항이었다. 시청 동기 각 영역별 신뢰도 분

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정보획득 동기 0.773, 정서적

대리만족 동기 0.710, 오락추구 동기 0.604이었다.

3) 청소년 영양지수(Nutrition Quotient for Adolescent,

NQ-A)

청소년 영양지수는 만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식

사섭취와 식행동 체크리스트로 개인 또는 집단의 식사의 질

과 식행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로 총

19개 항목이다(Kim et al. 2017). 청소년 영양지수의 균형

영역에는 과일, 흰 우유, 콩류, 생선 섭취 빈도의 4개 항목이

다. 다양 영역은 채소 반찬 섭취 빈도, 반찬을 골고루 먹는

정도, 편식 정도의 3개 항목, 절제 영역은 과자 또는 달거나

기름진 빵, 가공 음료, 라면, 카페인 음료 섭취 빈도와 야식

빈도, 길거리 음식 섭취 빈도의 6개 항목이다. 환경 영역은

아침식사 빈도,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정도, TV·핸드폰·컴

퓨터 사용 시간의 3개 항목이다. 실천 영역은 영양 표시 확

인 정도, 음식 먹기 전 손 씻는 정도, 운동 빈도의 3개 항목

이다. 영양지수 점수는 Kim et al. (2017)에서 제시한 방법

으로 항목별 점수와 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5개 영역

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하였다. 영양지수의 총점이 높을

수록 식사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 27.0 Statistics (IBM, Chicago, IL, USA)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 성별, BMI, 음식

콘텐츠 평균시청시간, 영양지수 특성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 간의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하였

고, 성별과 같은 이분형 변수는 biserial correlation을 실시하

였다. 음식 콘텐츠 시청시간이 영양지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음식 콘텐츠 시청목적(정보습득, 정서적 대리만족, 오락추구)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Ver. 4.1에서 Hayes의 모델 4를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

였다. 독립변수로 음식 콘텐츠 유형, 종속변수로 청소년 영

양지수의 총점수와 영역별 점수를 사용하였다. 매개변수는

음식 콘텐츠 시청목적(정보습득, 정서적 대리만족, 오락추구)

을 사용하였다. 성별과 BMI는 공변량으로 사용하였다.

Bootstrapping의 사례 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으며, 간접효

과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III. 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대

상자 811명을 주로 시청하는 음식 콘텐츠 유형으로 분류하

였다. 그 결과 먹방 콘텐츠 405명(49.9%), 쿡방 콘텐츠 244

명(30.1%), SNS 음식 사진이나 영상, ASMR 등 기타 콘텐

츠 162명(20.0%)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먹방 콘텐츠군이 가장 높아 15.8세

이었으며, 쿡방 콘텐츠군 15.4세, 기타 콘텐츠군 15.2세이었

다(p<0.001). 먹방 콘텐츠군은 중학생 25.4%, 고등학생

74.6%이었으며, 쿡방 콘텐츠군 중학생 36.1%, 고등학생

63.9%, 기타 콘텐츠군 중학생 43.2%, 고등학생 56.8%로 시

청콘텐츠 유형에 따라 비율의 차이가 있었다(p<0.001). 성별

에 따른 차이는 먹방 콘텐츠군은 남학생 44.4%, 여학생

55.6%이었으며, 쿡방 콘텐츠군 남학생 47.1%, 여학생

52.9%, 기타 콘텐츠군 남학생 31.5%, 여학생 68.5%이었다

(p<0.05). 시청 콘텐츠군 간의 체질량지수의 차이는 없었다.

비만도 분포는 정상체중군(44.9%)이 가장 많았고, 과체중군

(27.4%), 비만군(24.0%), 저제중군(3.7%) 순이었으며 시청 콘

텐츠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You et al. (2021)의 먹방 시청

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에서 시청 시간과 빈

도가 높을수록 비만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 관계는 시청 만

족도와 모방행동 의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먹방을 보고 만족도가 높지 않으면 모방행동을 하지 않

아 실제 섭식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You et al.

2021). 먹방 등 음식 콘텐츠 시청이 비만이나 식생활에 미치

는 부정적인 영향이 강조되고 있는데(Yang et al. 2019;

Nam & Jung 2021), 콘텐츠 유형, 다루고 있는 내용, 시청

만족도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측면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음식 콘텐츠 시청

청소년의 음식 콘텐츠 시청 습관을 <Table 2>에 제시하였

다. 전체 대상자의 음식 콘텐츠 하루 평균 시청시간은 47.2

분이었다. 음식 콘텐츠 주당 시청 빈도는 주 1회 미만과 주

1-2회 시청이 34.6%로 가장 높았고, 주 3-4회 19.2%, 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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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시청이 11.5% 순이었다. 청소년의 먹방, 쿡방 시청 행태

를 확인한 연구에서 ‘주 1회 이상- 매일 한 번 미만’ 시청하

는 대상자가 39.6%로 가장 많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Kim et al. 2020).

시청 경로는 유튜브가 가장 많았고(80.7%), SNS (10.0%),

TV (6.3%), 인터넷방송(2.7%), 기타(0.3%) 순이었다.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의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

은 97.7%이며, 시청 경로는 유튜브가 94.5%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29.1%), 넷플릭스(16.7%) 순이었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1).

Yun et al. (2020)의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식 콘텐츠 시청 경

험을 다룬 연구에서 주 시청 경로는 유튜브가 가장 많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음식 콘텐츠 시청 동기 중 정보획득은 쿡방 콘텐츠군이

9.4로 가장 높았고, 먹방 콘텐츠군과 기타 콘텐츠군은 각각

8.2와 8.3이었다(p<0.001). Yun et al. (2020)의 연구에서도

정보획득 시청동기는 먹방 콘텐츠 시청보다 쿡방 콘텐츠 시

청에서 높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는 실제

조리에 필요한 구체적, 실제적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쿡방을 시청하기 때문이다(Park 2020b). 정서적 대리만족 동

기는 쿡방 콘텐츠군이 10.6으로 가장 낮았고, 쿡방 콘텐츠군

11.5, 기타 콘텐츠군 11.4로 시청 콘텐츠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p<0.01). Hong et al. (2020)의 연구에서 ASMR과

같은 기타 콘텐츠 시청 동기는 심신의 안정과 같은 정서적

만족이며, 시청 동기가 충족되면 시청만족도와 시청 지속의

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오락 추구 동기는 쿡방 콘텐츠

군 7.3으로 가장 높았고, 먹방 콘텐츠군 6.8, 기타 콘텐츠군

6.6으로 군 간의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01). 음식 콘텐

츠 시청 시 혼자 시청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95.1%로 가장

많았고, 가족과 함께 시청 4.3%, 친구와 함께 시청 0.6%이

었다.

음식 콘텐츠 시청 후 소개된 음식을 섭취하는지 확인한 결

과, ‘항상 먹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6명(2.0%), ‘가끔 먹

어본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411명(50.7%),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384명(47.3%)이었으며, 시청 콘텐츠 유형

간의 차이는 없었다. 음식 콘텐츠 시청 후 음식 섭취량의 변

화는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된다’가 76명(9.4%), ‘평소보다

적게 먹게 된다’가 16명(2.0%), ‘섭취량에 변화없다’는 719

명(88.7%)이었다. Kim et al. (2020)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음식 콘텐츠 시청이 식품 선택 및 섭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54.7%가 영향이 없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긍정적인

영향은 30.2%, 부정적인 영향은 15.1%로 응답하여 실제 식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콘텐츠 시청 후 식사량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24시간 회상법, 식사일기 등을 통해 실제 섭

취량의 변화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3. 청소년 영양지수(NQ-A)

음식 콘텐츠 시청 유형에 따른 청소년 영양지수 총점수와

각 영역별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청소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food conten type group

Total

(n=811)

Mukbang

(n=405)

Cookbang

(n=244)

Others

(n=162)
F or 2

Age (Yrs) 15.6±1.71) 15.8±1.6a2) 15.4±1.7b 15.2±1.8b 8.199***

Grade

Middle school 216(32.2)3) 103(25.4) 88(36.1) 70(43.2) 19.168***

High school 550(67.8) 302(74.6) 156(63.9) 92(56.8)

Gender

Male 346(42.7) 180(44.4) 115(47.1) 51(31.5) 10.797*

Female 465(57.3) 225(55.6) 129(52.9) 111(68.5)

Body mass index (kg/m2) 21.9±4.0 21.9±3.9 22.2±4.2 21.4±3.9 2.243

Weight status assessment4)

Underweight 30(3.7) 13(3.2) 9(3.7) 8(4.9) 4.768

Normal weight 364(44.9) 188(46.4) 98(40.2) 78(48.1)

Overweight 222(27.4) 109(26.9) 71(29.1) 42(25.9)

Obesity 195(24.0) 95(23.5) 66(27.0) 34(21.0)

1)Mean±SD
2)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from each other at p<0.05 by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3)n(%)
4)Obesity assessment by BMI percentile (Underweight~<5%, Normal weight 5%~<85%, Overweight 85%~<95%, Obese 95%)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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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지수 점수의 평균은 51.6점이었다. 각 세부 영역별 평균

점수는 다양성 영역 54.0점, 균형 영역 48.1점, 절제 영역

49.7점, 환경 영역 58.9점, 실천 영역 51.3점이었다. 음식 콘

텐츠 시청 유형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Kim et al.

(2017)은 전국 조사에서 산출된 청소년 영양지수 점수와 세

부 영역 점수에 표준화된 백분위 값을 적용하여 영양지수를

상(75-100 percentile), 중(25-<75 percentile), 하(0-<25 percentile)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청소년 영양지수 점수 ‘상’ 등급은 영

양섭취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정하고, ‘중’이나 ‘하’ 등급은

영양섭취 상태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Kim et al.

(2017)의 세부 영역별 점수 판정 기준을 적용해보았을 때, 본

연구 대상자의 청소년 영양지수 총점수와 각 영역 모두 ‘중

’등급으로 판정되어 영양섭취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Kim et al. (202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먹방, 쿡방 콘텐츠 시청 빈도가 높을수록 식습관 점수가 낮

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Kang et al. (2021)의 연구에

서는 먹방 시청과 건강하지 않는 식습관 사이의 연관성이 나

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음식 콘텐츠의 시청이 식생활

에 미치는 영향은 한 측면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

적,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Strand & Gustafsson

2020; Ngqangashe & Backer 2021). 콘텐츠에 담긴 내용과

정보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비판적 인식 능력의 차이에 따라

<Table 2> Watching habit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food content type group

Total

(n=811)

Mukbang

(n=405)

Cookbang

(n=244)

Others

(n=162)
F or 2

Watching time (min/day) 47.2±51.01) 49.4±50.9 47.2±56.4 41.5±42.0 1.403

Frequency

5-7day/week 93(11.5)2) 49(12.1) 27(11.1) 17(10.5) 5.316

3-4day/week 156(19.2) 77(19.0) 45(18.4) 34(21.0)

1-2day/week 281(34.6) 152(37.5) 80(32.8) 49(30.2)

<1 day/week 281(34.6) 127(31.4) 92(37.7) 62(38.3)

Route3)

YouTube 751(80.7) 382(94.3) 233(95.5) 136(84.0)

SNS 93(10.0) 29(7.2) 22(9.0) 42(25.9)

TV 59(6.3) 28(6.9) 24(9.8) 7(4.3)

Internet broadcast 25(2.7) 15(3.7) 4(1.6) 6(3.7)

Others 3(0.3) 0(0.0) 1(0.4) 2(1.2)

Watching motives

Information seeking 8.6±2.9 8.2±2.9b4) 9.4±2.9a 8.3±2.9b 13.578***

Emotional satisfaction 11.2±3.4 11.5±3.3a 10.6±3.4b 11.4±3.7a 5.622**

Enjoyment 6.9±1.8 6.8±1.8b 7.3±1.7a 6.6±1.8b 8.509***

The person who watches together

Alone 771(95.1) 385(95.1) 226(92.6) 160(98.8) 8.068

Friend 5(0.6) 3(0.7) 2(0.8) 0(0.0)

Family 35(4.3) 17(4.2) 16(6.6) 2(1.2)

Whether to eat after watching

Always 16(2.0) 7(1.7) 4(1.6) 5(3.1) 4.246

Sometimes 411(50.7) 214(52.8) 113(46.3) 84(51.9)

Never 384(47.3) 184(45.4) 127(52.0) 73(45.1)

Changes in food intake after watching

Eat more 76(9.4) 39(9.6) 21(8.6) 16(9.9) 0.620

Eat less 16(2.0) 8(2.0) 4(1.6) 4(2.5)

No change 719(88.7) 358(88.4) 219(89.8) 142(87.7)

1)Mean±SD
2)n(%)
3)Multiple response available
4)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from each other at p<0.05 by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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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Park 2020a). 청소년의 비판적

인식 능력에 따라 콘텐츠 정보 수용 정도의 차이를 보여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음식 콘텐츠에 대한 올바

른 시청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음식 콘텐츠 유형과 청소년 영양지수 관계에서 시청 동기

의 매개효과

음식 콘텐츠 시청 유형, 콘텐츠 시청 동기, 청소년 영양지

수 점수와 공변량의 Pearson 상관계수는 <Table 4>와 같다.

변인 간 상관관계가 0.80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우 다

중공선성이 의심된다. 본 연구에서 상관계수는 0.349-0.708

범위로 변별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음식 콘텐츠 시청 유형이 정보획득 동기를 매개로 청소년

영양지수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모델은 Table 5와 같

다. 매개모형의 주요 경로를 확인한 결과 먹방 콘텐츠군에

비해 쿡방 콘텐츠군이 정보획득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

하였다(B=1.132, p<0.001). 정보 획득 동기가 청소년 영양지수

총점수(B=0.499, p<0.001)와 다양성 점수(B=0.753, p<0.01)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 먹방 콘텐츠군에 비해 쿡방 콘텐

츠군이 환경 영역에 미치는 유의적 직접효과가 확인되었다

(B=4.067, p<0.05). 그 외 시청 콘텐츠 유형이 청소년 영양

지수 점수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없었다. 먹방 콘텐츠군에 비

해 쿡방 콘텐츠군이 정보획득 동기를 매개로 하였을 때, 청

소년 영양지수 총점수(B=0.565, 95%CI=0.201, 0.995), 다양

성 영역(B=0.852, 95%CI=0.202, 1.643), 균형 영역(B=0.837,

95%CI=0.312, 1.534)과 실천 영역(B=1.115, 95%CI=0.532,

1.850)에서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다. 정보획득 동기는 음

식 콘텐츠 시청 유형과 청소년 영양지수 점수 사이에 부분

적 매개효과가 있었다. 즉, 먹방 콘텐츠를 주로 시청하는 대

상자에 비해 쿡방 콘텐츠를 시청하는 대상자가 정보 획득 동

기 매개요인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청소년 영양지수 총점,

다양성, 균형, 실천 영역의 점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Kim(2016)의 쿡방 프로그램의 시청 동기가 시청 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에서 쿡방 콘텐츠의 시청 동기 중

정보추구, 오락추구, 심리적 요인 중에서 정보추구 동기가 ‘영

양과 건강’ 측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보고하였다.

음식 콘텐츠 시청 유형이 정서적 대리만족 동기를 매개로

청소년 영양지수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모델은

<Table 3> NQ-A score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food content type group

Total

(n=811)

Mukbang

(n=405)

Cookbang

(n=244)

Others

(n=162)
F

NQ-A total score 51.6±10.81) 51.1±10.8 53.0±11.1 51.0±10.4 2.693

NQ-A diversity score 54.0±20.4 53.7±20.2 54.9±20.6 53.2±20.6 0.373

NQ-A balance score 48.1±18.2 47.6±17.9 49.1±18.6 47.5±18.3 0.605

NQ-A moderation score 49.7±16.0 49.8±16.0 50.7±16.3 48.0±15.6 1.386

NQ-A environment score 58.9±21.8 57.0±21.5 61.0±22.9 60.5±20.7 3.233

NQ-A practice score 51.3±17.8 50.6±17.8 53.1±17.6 50.2±18.3 1.829

1)Mean±SD

<Table 4> Pearson’s correlation matrix of the variables of interest 

1 2 3 4 5 6 7 8 9 10 11 12

Content type1) 1 0.050 -0.042 0.002 0.017 -0.001 0.008 -0.030 0.076* 0.008 0.081* -0.036

Information acquisition 　 1 0.444*** 0.336*** 0.149*** 0.119** 0.131*** -0.019 0.017 0.189*** -0.163*** 0.086*

Emotional satisfaction 　 　 1 0.399*** -0.023 0.000 0.046 -0.080* -0.055 0.011 -0.124*** 0.033

Enjoyment 　 　 　 1 -0.003 0.038 0.009 -0.070* 0.004 0.021 -0.051 0.019

NQ-A total score 　 　 　 　 1 0.643*** 0.708*** 0.450*** 0.516*** 0.600*** -0.049 0.028

NQ-A diversity score 　 　 　 　 　 1 0.388*** 0.100** 0.182*** 0.319*** -0.076* 0.041

NQ-A balance score 　 　 　 　 　 　 1 0.010 0.231** 0.318*** -0.083* 0.013

NQ-A moderation score 　 　 　 　 　 　 　 1 0.096** 0.055 0.106** 0.037

NQ-A environment score 　 　 　 　 　 　 　 　 1 0.088* 0.073* -0.054

NQ-A practice score 　 　 　 　 　 　 　 　 　 1 -.165*** 0.040

Gender 　 　 　 　 　 　 　 　 　 　 1 -0.349***

BMI 　 　 　 　 　 　 　 　 　 　 　 1

1)For categorical variables such as content type and gender, the biserial correlation method was used.

***p<0.001,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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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과 같다. 정서적 대리만족 동기를 매개로 하여 음

식 콘텐츠 시청 유형과 청소년 영양지수 점수 사이에 간접

효과는 없었다.

음식 콘텐츠 시청 유형이 오락 추구 동기를 매개로 청소

년 영양지수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모델은 <Table

7>과 같다. 먹방 콘텐츠군에 비해 쿡방 콘텐츠군이 오락 추

구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B=0.493, p<0.01). 먹

방 콘텐츠군에 비해 쿡방 콘텐츠군이 오락 추구 동기를 매

개로 하였을 때, 청소년 영양지수 절제 영역(B= 0.327,

95%CI= 0.728, 0.014)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다. 먹방

콘텐츠군에 비해 쿡방 콘텐츠군이 오락추구 동기를 매개로

하였을 때 절제 영역의 점수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음식

콘텐츠는 콘텐츠 인기도를 높이기 위해 과도하게 많이 먹거

나, 건강하지 않은 식생활을 다루고 있었으나(Kang et al.

2020), 최근에는 자극적인 먹방 콘텐츠에 대해 시청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건강한 식생활을 다룬 콘텐츠가 오

히려 시청자들의 호감을 얻고 있다(An et al. 2020b). 쿡방

콘텐츠는 다른 콘텐츠에 비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 새로

운 조리법이나 식문화를 다루고 있다(Jang 2021). 쿡방 시청

자의 시청 만족도가 높아지면 요리를 시도하거나, 콘텐츠에

소개된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식재료를 먹

어보려고 하는 경향이 높아진다(Kim & Koo 2017). 시청

동기가 충족되는 양질의 콘텐츠는 시청 만족도를 높이고 건

강한 식생활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청소년

의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었으며, 이를 활용하는

목적도 ‘오락, 여가활동’을 넘어 ‘자료 및 정보획득’, ‘교육

및 학습’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Kang & Kim 2020). 그러

므로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의 무조건적 제한보다는 뉴미디

어 플랫폼의 정보전달, 상호작용 기능과 같은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보의 식생활 콘

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 일부 지역 청소년이 주로 시청하는 음식

콘텐츠 유형에 따른 시청 습관, 청소년 영양지수의 차이를

확인하고, 시청하는 콘텐츠의 유형과 청소년 영양지수 사이

에서 시청 동기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체 대상자 811명을 주로 시청하는 음식 콘텐츠 유형으

로 분류한 결과 먹방 콘텐츠 405명(49.9%), 쿡방 콘텐츠

244명(30.1%), SNS 음식 사진이나 영상, ASMR 등 기타

콘텐츠 162명(20.0%)이었다. 먹방 콘텐츠군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았고(p<0.001), 시청 콘텐츠 유형에 따라 중학생과 고

등학생의 비율의 차이가 있었다(p<0.001). 전체 대상자의 음

식 콘텐츠 하루 평균 시청시간은 15.6분이었으며, 시청 경로

는 유튜브가 가장 많았다. 콘텐츠 시청 동기 중 정보획득은

쿡방 콘텐츠군이 가장 높았고, 정서적 대리만족은 쿡방 콘텐

츠군이 가장 낮았으며, 오락 추구는 쿡방 콘텐츠군이 가장

높았다. 음식 콘텐츠 시청은 대부분 혼자 시청하였으며, 콘

텐츠에 소개된 음식을 가끔 먹어본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

장 많았다. 콘텐츠 시청 후 식사량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음식 콘텐츠 시청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청소년 영양지수 총점수, 다양성, 균형, 절제, 환경, 실천

각 세부 영역별 점수 모두 ‘중’등급으로 판정되어 식생활의

모니터링이 필요하였다. 음식 콘텐츠 시청 유형에 따른 청소

년 영양지수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음식 콘텐츠 유형과 청소년 영양지수 간의 관계에서 시청

동기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먹방 콘텐츠를 주로 시청하

는 대상자에 비해 쿡방 콘텐츠를 시청하는 대상자가 정보 획

득 동기를 매개하였을 때 청소년 영양지수 총점수, 다양성,

균형, 실천 영역의 점수가 증가하는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먹방 콘텐츠군에 비해 쿡방 콘텐츠군이 오락추구 동기를 매

개로 하였을 때 절제 영역의 점수가 낮아지는 매개효과를 확

인하였다.

본 연구는 음식 콘텐츠 시청을 전제로 하여, 음식 콘텐츠

시청 유형과 청소년 영양지수 간의 관계에서 시청 동기의 매

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음식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는 대

조군 집단과의 비교가 없다는 제한점이 있어, 추후 대조군

집단을 포함하는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서울 일부 지

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횡단면 연구설계로 변수들

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추후 연구에서 더 많은 지

역의 대상자를 모집하여 본 연구 모델을 일반화하도록 해야

하며, 시간 흐름에 따른 추가적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그러

나 청소년의 음식 콘텐츠 유형에 따른 시청 실태와 음식 콘

텐츠 시청 유형과 청소년 식습관의 관계에서 시청동기의 매

개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청하는 음식

콘텐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시청동기가 충족되면 영양지수

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한 식

생활을 위해 미디어 시청 제한보다는 선호하는 음식 콘텐츠

시청 유형을 파악하고 시청동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

를 제작하여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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