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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행위가 
시청자의 심리와 시청 효과에 미치는 영향 

- 중국 <오, 좋은 몸매;哎呀,好身材>를 중심으로

Influence of a Weight Loss Reality Show Watching on 
Viewer’s Psychological Attitude and Viewing Effects 
- Focused on Chinese Show, <Wow! Nice Figure>

주혜민*, 이혜은**

Huimin Zhou*, Hye-Eun Lee**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다이어트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행위(단순시청과 사회적 시청)가 시청자의 심리(지각된 현실감,
지각된 동질성, 동일화 갈망)와 시청효과(시청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2019년에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
던 다이어트 리얼리티 프로그램 <오, 좋은 몸매;(哎呀好身材)> 시청 경험이 있으며,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여성 시청자들
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명의 데이터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인구통계학적 질문을 통해 
시청자의 나이, 월 소득, 직업, 학력, 신체질량 지수, 그리고 다이어트 경험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고, SPSS 20.0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단순시청과 사회적 시청 모두 시청자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단순시청과 사회적 시청이 시청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순시청과 
시청 만족도 간의 관계와 사회적 시청과 시청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시청자의 심리적 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
한 연구 결과는 다이어트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자의 시청행위로서의 단순시청과 사회적 시청, 그리고 시청자의 심리가
시청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함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a weight loss reality show watching on viewers'
psychology and viewing effects by explicitly focusing on the Chinese TV show, Wow! Nice Figure (2019).
Chinese women who had experience viewing Chinese TV show, Wow! Nice Figure and an experience 
of weight loss were the subject of the current study. The data collected from a total of 201 Chinese 
women were examined. Six variables; age, monthly income, occupation, education, BMI(Body Mass 
Index), and weight loss experience were included as control variables, and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use of SPSS 20.0. The results revealed that both simple and social viewing had been found to impact 
viewers' psychological attitudes positively. However, it was supported that simple and social viewing 
does not directly affect viewing satisfaction. Furthermore, the mediated effect of psychological variables 
within the relationship between simple viewing and viewing satisfac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viewing and viewing satisfaction was investigated. From this study's results, the enhanced 
understanding of the impact of simple viewing, social viewing, and viewer's psychology on viewing 
satisfaction could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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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리얼리티 쇼는 일반인 혹은 연예인들이 대본 없이 주
어진 상황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엔
터테인먼트 목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1]. 이러한 
리얼리티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특정 가치, 규범 및 이데
올로기적 개념을 촉진한다[2].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버라
이어티 쇼, 게임쇼, 다큐멘터리 등의 여러 장르를 적극적
으로 섞어 혼종 장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3]. 이러한 가
운데, 다이어트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다이어트 주제에 
리얼리티 형식을 응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다이어트를 주제로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경우, 학계
의 비판을 받아왔다. 다이어트 서바이벌 리얼리티 프로
그램, <도전! FAT 제로 (The Biggest Loser)>[4]를 다룬 
연구에서 시청자들은 신체 활동의 묘사가 그들을 개인적
으로 안내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경
험에 비추어 행동 변화의 실용성과 프로그램 자체의 목
적에 대하여 회의적이었다[5]. 한국 다이어트 서바이벌 프
로그램(‘빅토리‘와 ’다이어트워‘)연구에서 임인숙과 김민
주[6]는 다이어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등장은 비만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러한 텔레비전 프
로그램이 비만 탈출한 몸을 이상적으로 그리면서 비만 
낙인의 (재)생산 및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전통 미디어와 뉴
미디의 융합 형태의 ‘사회적 시청(Social Viewing)’이라
는 새로운 시청방식이 등장했다[7]. 플랫폼 참여에 있어 
시청자들은 수동적 수용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참여하
게 되었고[8], 단순히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수용자들은 사
회적 시청을 통해 능동적인 수용자로 변모하고 있다[9].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존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다이어트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행위가 시청자의 심리
와 시청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다이어트 리얼리티 
프로그램 중에서도 방영 초기부터 건강한 생활에 관하여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음을 홍보하였고, “해
피 피트니스, 건강한 체중 감량（‘快乐健身，健康减肥’)”
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2019년 많은 인기를 끌었던 
<오, 좋은 몸매; 哎呀,好身材>[10]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
이어트 리얼리티 프로그램 <오, 좋은 몸매; 哎呀,好身材>
를 시청한 경험이 있으면서, 체중조절 경험이 있는 여성
을 대상으로 문화계발이론의 관점에서 이들의 시청행위, 
시청자 심리, 그리고 시청효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
다. 이때 시청행위는 단순시청(시청빈도)과 사회적 시청

으로 분류하여, 다이어트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자가 
경험하는 심리적인 요인을 밝히고, 시청행위와 심리적 
요인 간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더 나아가, 시청
행위와 시청 효과 간 관계에 있어, 어떠한 심리적 요인이 
매개효과를 가졌는지 또한 탐구해보고자 한다.

Ⅱ. 문헌 조사 

1. 문화계발이론과 다이어트 프로그램
문화계발이론(Cultivation Theory)은 시청자가 텔레

비전 시청 시, 프로그램에 나온 내용을 수용하며, 의도치 
않게 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이다[11]. 따라서, 특정 프
로그램을 시청할수록 수용자는 그 방송에 나온 관점이나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게 된다[12]. 그러나 문화계발이론을 
주제로 논쟁이 존재한다. 뉴콤[13]은 프로그램 장르별 시
청자를 구분하지 않은 거브너의 연구를 비판하며, 장르
에 따라 시청자의 문화계발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주장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포터[14]는 프로그램 장르 선택에 
따라 문화계발 효과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문
화계발 효과가 시청자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달라진다
는 견해가 존재한다. 인구학적 변인들을 투입한 연구결
과, 문화계발 효과를 증명할 수 없었으며[15], 개인적인 차
이에 따라 문화계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주
장하였다[16]. 이에 대해서, 레비[17]는 수용자의 개인적 관
여도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을 제기하였다. 사회적 시청에서 콘텐츠 몰입의 매개효
과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프로그램 내용
과 출연자의 서사를 더 쉽게 인지하고 공감하며 몰입감
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 또한, 개인적 차이 중에
서도 시청자의 경험 여부가 문화계발 효과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미국 시청자 중 라틴계 사람들을 만난 경험
이 없는 중시청자들이 경시청자들에 비해 이들에 대한 
강한 편견적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실제로 라틴계 미국인을 만난 경험이 있는 시청자들
은 이러한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19]. 이 밖
에도,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더 많이 시청하는 사람
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프로그램의 콘텐츠에 
더욱 공감하고 현실적으로 더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20]. 더 나아가, 다이어트 경험이 없는 여성보다 있
는 여성들이 대중매체 속 마른 몸 이미지를 기준으로 자
신의 몸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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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문화계발이론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명효과와 주류효과라는 개념이 추가되었다[11]. 공명효
과(resonance effect)는 시청자가 현실 세계에 대해 느
끼는 위험성이 텔레비전보다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을 가
리키며, 이는 ‘야비한 세계 증상’(the mean world 
syndrome)로도 불린다[22]. 텔레비전의 내용은 시청자의 
심리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들은 프로그램 
내용에 공감할 수 있으나, 텔레비전의 내용은 현실 세계
에서의 경험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시청자 간의 차이로 인
해 시청효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이다[14]. 더 
나아가, 주류효과(main streaming)는 시청자가 텔레비
전을 많이 시청할수록 대인 사회에서의 인식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약해지고, 텔레비전 내용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23]. 즉, 주류효과는 TV 메
시지가 다양한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개인 간 차이
가, 중시청자들에게는 적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24]. 
공명효과가 발생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시청자의 
심리에 주목했다[14]. 시청자는 텔레비전의 내용을 처리하
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인 영향은 받지만, 새로운 내용을 
시청한 이후에는 개인의 심리적인 관여를 통해 공감이 
발생하고 그 결과 긍정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25]. 다이어트 리얼리티 쇼 시청의 경우, 시청자가 일
반인 출연자를 관찰하며 그들이 겪는 상황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시청자는 출연자들에게 공감하고 그들과 자신
을 동일시하게 된다[26]. 그러나 출연자가 리얼리티 프로
그램에서 체중감량을 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단시간 내 
많은 체중을 감소하는 것이 일반 시청자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경험, 혹은 자신의 경험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인식
할 수 있다[27]. 다시 말해, 시청자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소비하면서 긍정적인 심리와 부정적인 심리변화를 동시
에 경험할 수 있다.

2. 사회적 시청과 시청자 행위
매스미디어 분야에 있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전통적인 TV시청 환경도 변화하였다. 새롭게 등장한 사
회적 시청방식은 프로그램에 대한 전통적인 TV 시청과
는 달리, 온라인상의 정보와 의견 교환 같은 사회적
(social) 행위가 함께 발생하는 시청을 가리킨다[28]. 사회
적 시청행위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시청자
들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생각이나 의견을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로 정의된다[29]. 즉, 사
회적 시청은 전통적인 시청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온라인 가상공간에서의 공유 행위와 의사 상호적 소통 

행위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30].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온라인 SNS 공간에서 프로그램에 관련된 정
보, 타인이 올린 의견, 소감 등의 메시지를 읽거나 자신
이 쓰는 행위가 사회적 시청이다[31].

시청자 행위의 유형은 ‘읽기’와 ‘쓰기’로 나눠볼 수 있
다. 김은미와 이준웅[32]은 댓글 쓰기가 읽기보다 목적 지
향적이고, 더 적극적인 행위임을 밝혔다. 또한, 행위자 
차원에서 인터넷 토론의 읽기와 쓰기는 결합되어 있으
며, 읽는 자와 쓰는 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은 대체로 같
다고 설명한다. TV 관련 SNS 이용행위 연구에서 조은영
과 최윤정[28]은 온라인 읽기 행위를 하는 경우, 시청자의 
감정적 만족도는 높지만, 댓글 쓰기 행위는 이성적인 비
판이 많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심홍진과 유경
한[33]은 시청자 행위 유형을 ‘타인의견 수용’, ‘능동적 의
사 표현’, 그리고 ‘시청권유’ 세 가지로 분리했다. ‘타인
의견 수용’은 읽기 행위, 그리고 ‘능동적 의사 표현’은 쓰
기 행위로 정의하였으며, ‘시청권유’는 계정소유자와 팔
로워 간 연결된 관계로 정의하였다. 반면, 안선영과 박남
기[31]는 사회적 시청은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나 친구 
관계가 별도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온라인 게시판의 활
동 등을 포괄하며 SNS에 한정된 게 아님을 주장하였다.

3. 시청행위와 시청자 심리
가. 지각된 현실감
시청자의 관점에서 지각된 현실감은 텔레비전의 내용

을 현실로 보는 정도, 혹은 자신의 경험을 비교할 때 느
낄 수 있는 유사성의 정도를 의미한다[14]. 즉, 시청자가 
매체의 내용을 진실로 느끼는 정도로, 시청자가 프로그
램의 내용을 현실에서 보는 것처럼, 혹은 현실에서 실제 
발생하는 사건으로 여기는 정도를 말한다[34].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을 시청할수록 더 많은 현실감을 느낄 수 있다. 
다이어트 리얼리티 쇼 연구에서도 시청량은 지각된 현실
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35]. 비슷한 맥락
에서, 리얼리티 쇼 수용자가 출연자의 스토리를 시청할
수록 시청자의 감정적 소구(관음증, 호기심)가 발생하고, 
시청자는 일종의 감시자로서 프로그램 시청을 즐기게 된
다[36]. 사회적 시청자는 프로그램을 시청할수록 서사에 
더욱 몰입하게 되고, 이러한 몰입은 지각된 현실감에 영
향을 미친다[37]. 그러나 최윤정과 이종혁[37]의 연구에 따
르면, 사회적 시청자의 온라인 대화 행위는 감성적 사고
보다 이성적 사고에 더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시청자가 
드라마에 몰입하더라도 드라마가 현실과 유사하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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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나. 지각된 동질성
텔레비전의 출연자는 시청자의 비교 대상이 되곤 한다

[38]. 이 과정에서 시청자는 출연자와 유사한 부분이나 동
질성을 지각할 수 있다[39]. 사회 연결망 이론에 따르면, 
동질성이란 나이, 교육, 사회적 계급, 직업 등에 있어 자
기와 비슷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경향
을 가리킨다[40]. 시청자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더 매
력을 느끼고, 동일성이 높을수록 출연자에게 호감을 느
끼게 된다[41][42]. 사회인지 이론에서도 자신과 미디어 속 
인물이 유사하다고 느끼면 출연자를 롤모델로 삼아 그들
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43]. 비슷
한 맥락의 텔레비전 드라마의 시청자와 등장인물 간의 
지각된 동질성에 관한 연구에서 등장인물에게 느끼는 동
질성은 시청 만족도에 직접 효과를 미쳤으며, 특히 감정
적 동일시를 통해 시청 만족도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41]. 한편, 대인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지각된 동질성이 의사소통의 전제 조건 혹은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38]. 관련 연구에서 사람들이 타인과
의 관계에서 지각된 동질성의 정도가 강하면 타인과 교
류하는 의도도 강해지고, 교류 빈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4]. 다른 한편, 시청자가 출연자와 자신을 비교
하는 과정에서 유사성, 혹은 동질성 이론을 기반으로, 시
청자가 출연자의 성격이나 행동적 경향성, 그리고 생활 
경험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39]. 특히, 드라마 
시청 연구에서는 시청자가 느끼는 동질성은 시청 성과
(즉, 시청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특히, 스타가 등
장하는 드라마에서는 시청자의 충성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45][46].

다. 동일화 갈망 
미디어 심리학 분야에서 시청자의 심리적, 인지적, 정

서적 반응은 리얼리티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영상 콘
텐츠의 사실성이 높은 경우, 시청자의 콘텐츠에 대한 더 
높은 지각된 현실감과 출연자에 대하여 동일시를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47]. 동일시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며, 이는 
타인의 생각, 행동에 대리로 참여하도록 한다[48]. 동일시 
과정은 사람이 자신이 동경하는 실제 혹은 가공의 인물
의 이미지에 개인적으로 매개되는 것이고, 이러한 매개
된 과정에서 자신의 태도, 가치관 또는 행동을 재구성하

며 반응하는 것이다[49]. 미디어 분야에서 동일시는 시청
자가 미디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가상 세계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며, 마치 자신이 출연자가 된 것과 같은 느낌
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38]. 시청자들이 텔레비전에 나
오는 출연자들의 감정,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그들이 겪
는 일들을 대신 체험하는 것도 감정적 동일시라 정의할 
수 있다[42]. 동일시에는 순간적인 동일시와 장기적인 동
일시의 두 가지가 있다[38]. 순간적인 동일시는 시청자가 
자신이 출연자라고 상상하면서 출연자에 대한 관점이나 
생각을 일시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장기
적인 동일시는 ‘만약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출연자가 될 
수 있다면’이라는 가상의 상황을 성취하고자 취하는 행
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동일화 갈망이다. 즉, 시청자
가 출연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감정을 갖거나 출연자들
의 행동을 따라 하고자 하는 것을 동일화 갈망이라고 한
다[50].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동일시는 출연자의 시각과 
감정을 시청자가 자기 일처럼 느끼는 것이라면, 동일화 
갈망은 시청자가 미디어의 출연자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을 뿐만 아닌 그들처럼 행동하고 싶은 심리적 욕구도 
지칭한다[51]. 

시청자의 동일화 갈망에 따른 시청효과를 살펴보면, 
시청자의 스토리에 대한 인식과 주연배우와의 자아 일치
성은 드라마 시청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52], 
사회적 시청자가 프로그램 속의 출연자와 자신을 동일시
하는 경우, 쾌락적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53]. 또한, 사회적 행위 시청자가 미디어 속 출연자와 
동일시하는 감정은 시청 만족도 형성에 주요인임을 설명
했다.

4. 시청 효과로서의 시청 만족도
미디어 이용에 관한 연구에서, 수용자들은 쾌락

(hedonic) 욕구를 충족하고, 즐거움(enjoyment)과 긍
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디어를 이용한다[54][55]. 
사회적 시청자는 프로그램 시청을 통해 쾌락(hedonic) 
욕구뿐만 아니라, 성찰적(eudaimonic) 욕구도 만족할 
수 있다[53]. 성찰적 욕구는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자
기 삶의 진실, 인생의 목표 등의 차원을 생각하게 하고, 
여기서 시청자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56]. 시청 만족도
는 시청자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시청 경
험을 통해 충족된 정도이며,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 상태이다[57].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시청 만족도는 
미디어의 내용에 대한 기대가 있어, 자신의 인지적,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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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원을 통한 개인의 만족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58]. 
시청 효과로서의 시청 만족도는 프로그램의 지속 시청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다[41]. 김동우 외 학자들[59]도 시청
자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에 대한 만족감은 이를 더 
시청하려는 욕구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시청 환경에서는 프로그램 세계를 현실로 인지
하는가에 따라 심리적 요인의 반응이 달라진다[31]. 안선
영과 박남기[31]는 사회적 시청행위를 통해 경험하는 인지
적 지각 및 현존감 지각은 궁극적으로 시청 충성도, 시청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시청자가 프로그램에 대해 지배적 해독을 하는 경우, 프
로그램 세계를 현실로 인식하여, 시청 만족(쾌락 만족과 
성찰적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37][53]. 
더 나아가, 지각된 동질성과 시청 만족도 간의 관계를 검
토한 연구에서는 시청자가 텔레비전 드라마 등장인물에 
대한 동질성 지각이 높을수록, 시청 경험을 대리 체험하
는 감정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1]. 비슷한 맥락에
서, 사회적 시청의 이용 정도와 가상의 동반 시청자로부
터 느끼는 유사성 인식 정도를 가리키는 연결된 동질성
이 시청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30]. 그리고 인
지 심리적인 사회적 현존감의 사회적 시청행위와 시청 
만족도 간 매개효과를 증명했다. 

Ⅲ. 연구 문제 

다이어트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 행위는 시청자의 심
리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청 
행위를 전통적 TV 시청방식을 의미하는 단순 시청과 사
회적 시청으로 구분하였다. 전통적인 TV 시청방식은 일
방향적 커뮤니케이션 기반이지만, 사회적 시청방식은 쌍
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케 되었다[60]. 시청자들은 다
이어트 리얼리티 프로그램 내용이 현실에서 실제로 발생
하는 것으로 지각할 수 있고[35][61], 시청자가 프로그램에
서의 출연자와 자신이 유사하다고 인식할수록 시청에 만
족하게 되며, 출연자에 대해서 감정을 이입할 수도 있다
[62]. 이처럼, 시청자는 감정적, 그리고 인지적 관여를 통
해 출연자와 동일시할 수 있으며, 관여도가 높을수록 출
연자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다[41][50]. 따라서, 
다이어트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인 요인을 밝히고, 시청 행위(단순 시청과 사회적 시청)
와 심리적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해보기 위해 가설1과 

가설 2를 제시하였다. 
 
가설 1. 다이어트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시청할수록 시

청자의 a) 지각된 현실감, b) 지각된 동질성, 
c) 동일화 갈망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다이어트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사회적 시청은 
시청자의 a) 지각된 현실감, b) 지각된 동질
성, c) 동일화 갈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화계발이론에 따르면, 영상물 시청에 관한 심리적 
관계를 통해 시청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11]. 프로그램
을 시청하는 동안, 시청자는 프로그램 속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교할 수 있고[14],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자는 
출연자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비교할 때, 심리적으로 
인지하는 부분에 따라 시청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2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시청자의 시청 행위
(단순 시청과 사회적 시청)와 시청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심리적 요인(지각된 현실감, 지각된 동질성, 
동일화 갈망)의 매개효과를 분석해보자고 한다. 

가설 3-1. 시청빈도가 시청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시청빈도가 시청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a) 지각된 현실감, b) 지각된 동질성, c) 동
일화 갈망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4-1. 사회적 시청이 시청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사회적 시청이 시청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은 a) 지각된 현실감, b) 지각된 동질성, c) 
동일화 갈망이 매개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그림 2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1
Fig. 1. Research Mod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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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2
Fig. 2. Research Model 2

Ⅳ.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다이어트 리얼리티 쇼 시청이 시청자의 심

리적인 변화와 시청 효과로서의 시청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을 검증하기 위해 2019년에 중국에
서 큰 인기를 끌었던 다이어트 리얼리티 쇼 <오, 좋은 몸
매;(哎呀好身材)> 시청 경험이 있으며,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여성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
행하였다. 2020년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온라인 
설문 업체인 ‘원쥬엔싱(问卷星)’을 통해 총 243부의 설문
지가 회수되었고, 그 중 불성실한 응답자 42명을 제외한 
총 201부의 설문지 데이터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의 나이는 주로 2~30대 여성으로 전체 응답자의 
96.52%를 차지하였다. 현재 다이어트를 하는 응답자는 
98명(48.76%)이었고, 현재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지
만,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03명(51.24%)이었
다.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통계 프로그램 SPSS 20.0을 
사용하였다. 설문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파악
하기 위해 SPSS 20.0을 통해 빈도 분석을 한 뒤, 각 변
인의 문항 측정 척도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신뢰도 
검정을 실행했다. 요인분석 적합 여부는 KMO (Kaiser- 
Meyer-Olkin) 값이 0.79, Bartlett 검사 p 값이 0.001
이하인 것을 통해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검
증을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분석을 시행하였다.

2. 변인의 측정
변인의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1

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 

가. 시청자 행위

본 연구에서는 시청자들의 다이어트 리얼리티 쇼 시청
자 행위를 단순 시청 행위와 사회적 시청 행위로 구분한
다. 온라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통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경우는 단순 시청 행위로 정의하며, 시청자의 
시청빈도로 측정한다. 다이어트 리얼리티 쇼에 관한 시청 
빈도는 ‘나는 <오, 좋은 몸매>를 자주 시청하는 편이다’, 
‘나는 <오, 좋은 몸매>를 방송할 때마다 시청한다’ 등의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M=3.83, SD=.75, Cronbach’s 
α=0.79). 

한편, 안선영과 박남기[31]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시청 
행위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온라인 SNS 공간에
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 타인이 올린 의견, 소감 등 
메시지를 읽거나 자신이 쓰는 행위로 정의된다. 더 나아
가, 안선영과 박남기[31]는 TV 관련 SNS 이용행위 중 읽
기 위주의 ‘수용행위’와 쓰기 및 전달 위주의 능동적 의
사 표현을 의미하는 ‘확산행위’를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시청 경험을 더
욱더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시청 담론이나 대화가 일
어나는 행위로 정의하였고, 능동적 의사 표현에 관한 측
정 문항만 사용하였다. 사회적 시청행위를 알아보기 위
해 ‘귀하는 다이어트 리얼리티 쇼<오, 좋은 몸매(哎呀,好
身材)>를 시청하는 동안 이와 관련된 SNS 이용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을 통해 응답하게 하였고, 구체적
인 문항은 '<오, 좋은 몸매>나 출연자와 관련된 다른 사
람의 의견이나 정보에 리플이나 코멘트를 한 적이 있
다.', '<오, 좋은 몸매>나 출연자와 관련된 의견이나 정보
를 게시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오, 좋
은 몸매>나 출연자와 관련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정보
를 공유한 적이 있다‘ 등의 총 7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M=3.53, SD=.69, Cronbach’s α=0.79).

나. 지각된 현실감
본 연구에서 지각된 현실감은 선행연구[34]를 바탕으로 

시청자들이 다이어트 리얼리티 쇼 내용을 진실로 느끼는 
정도, 혹은 현실에서 실제 발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러한 정의에 따라 “다이어트 리얼리티 쇼 내용이 실감 나
는 정도”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체중을 조절하기 위한 
사람들의 행동이 다이어트 리얼리티 쇼에서 출연자의 행
동과 유사한 정도”라는 두 가지 측면에 따라 설문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구성하였다[35]. ‘출연자가 경험하는 사건
이 실감 난다.’, ‘출연자가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
는 운동 방법이 현실 세계에서 일치한다.’ 등의 총 5문항
으로 구성하였다(M=3.98, SD=.52, Cronbach’s α=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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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각된 동질성 
본 연구에서 지각된 동질성은 시청자가 출연자의 특성

을 자신과 비교할 때 일치한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
다. 지각된 동질성 측정은 선행연구[63][64]에서 제시한 항
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고, ‘그 출연자의 
운동 및 다이어트에 대한 태도가 내 태도와 비슷하다’ 등의 
총 8문항을 사용하였다(M=3.61, SD=.54, Cronbach’s 
α=0.72). 

라. 동일화 갈망
본 연구에서 동일화 갈망은 시청자가 다이어트 리얼리

티쇼 <오, 좋은 몸매>의 출연자처럼 행동하고 싶은 욕구 
혹은 그들처럼 되고 싶은 심리적 욕구로 정의한다
[38][65][66]. 호프너[65]가 개발한 동일화 갈망 척도를 본 연
구에 맞게 수정하였고, ‘나는 출연자처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 등의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M=4.08, SD=.44, Cronbach’s α=0.63).

마. 시청 만족도
본 연구에서 시청 만족도는 다이어트 리얼리티 프로그

램 시청 경험에 관한 만족 정도로 정의하였다. 미디어 수
용자가 프로그램 속 출연자의 경험을 이해할 때는, 미디
어 내용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심리적으로 지각과정에
서 즐거운 욕구를 충족하거나 긍정적 정서를 공감한다
[55][67]. 박웅기와 송진경[41]의 연구에서,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에 대한 만족은 프로그램 내용이나 등장인물의 경험
에 따라 시청자가 내용이나 출연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공감한 결과, 시청에 관해 만족스러운 느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박웅기와 송진경[41]의 연구에서 사
용된 텔레비전 드라마의 시청 만족도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나는 <오, 좋은 몸매>의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나는 <오, 좋은 몸매> 시청을 즐긴다’, ‘<오, 
좋은 몸매>가 나의 시청 욕구를 총족시켜주는 편이다’ 등의 
총 5 문항으로 구성되었다(M=3.95, SD=.56, Cronbach’s 
α=0.78). 

Ⅴ. 연구 결과

1. 시청 행위와 심리적 요인 간의 관계
가. 단순 시청과 심리적 요인
단순 시청과 심리적 요인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우선, 시청 빈도가 지각된 현실감에 미치는 
영향의 간접 효과는 p<0.001로 나타났고, 신뢰구간 
[0.17, 0.35]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빈도가 지각된 동질성에 미치는 영향의 
간접효과는 p<0.001로 나타났고, 신뢰구간 [0.05, 0.25]
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시청 빈도가 동일화 갈망에 미치는 영향의 간
접 효과는 p<0.001로, 신뢰구간 [0.04, 0.2]에 0을 포함
하고 있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이어트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단순 시청의 경우, 프로그램을 시
청할수록 시청자의 지각된 현실감, 지각된 동질성, 그리
고 동일화 갈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
설1이 지지되었다. 

표 1. 연구모형1의 경로 분석
Table 1. Research Model 1 Path Analysis

나. 사회적 시청과 심리적 요인 
사회적 시청과 심리적 요인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는 표 2와 같다. 우선, 연구모형2의 간접효과를 살펴보
면, 사회적 시청이 지각된 현실감에 미치는 영향의 간접 
효과는 p<0.001로 나타났고, 신뢰구간 [0.16, 0.37]에 0
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시청이 지각된 동질성에 미치는 영향의 간접 효과는 
p<0.001로 나타났고, 신뢰구간 [0.19, 0.4]에 0이 포함
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사회적 시청이 동일화 갈망에 미치는 영향의 간접 
효과는 p<0.001로 나타났고, 신뢰구간 [0.07, 0.24]에 0
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이어트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사회적 시청할 때, 
시청자는 내용에 관한 지각된 현실감, 출연자에 관한 지
각된 동질성, 그리고 동일화 갈망을 보다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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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모형1의 간접효과
Table 3. Research Model 1 Indirect Effect

표 2. 연구모형2의 경로 분석
Table 2. Research Model 2 Path Analysis

2. 심리적 요인들의 매개효과 검증 
가. 단순 시청과 시청 만족도 관계 
단순시청과 시청 만족도 관계에 있어 심리적 요인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분석을 시행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위해 5000개의 표본수를 재추출하였고, 95% 신뢰구간
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시청 빈도가 시청 만족도
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신뢰구간 [-0.13, 0.07]에 0이 포
함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표 1). 
이에 따라 시청 빈도가 시청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3-1이 기각되었다. 지각된 현실감, 지각
된 동질성, 그리고 동일화 갈망에 관한 매개 효과를 검증
하기 위한 연구모형1의 간접 효과 결과는 표 3과 같다. 
시청 빈도와 시청 만족도 간의 지각된 현실감을 통한 간
접 효과는 p=0.04(<0.05)로 나타나, 신뢰 구간에 0이 포
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0.01, 
0.11]. 더 나아가, 시청빈도와 시청 만족도 간의 지각된 
동질성을 통한 간접 효과는 p=0.04(<0.05)로 나타나, 신
뢰 구간은 [0.01, 0.08]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청빈도와 시
청 만족도 간의 동일화 갈망를 통한 간접 효과는 

p=0.04(<0.05)로 나타나, 신뢰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
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0.01, 0.08]. 따
라서, 시청빈도와 시청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현
실감, 지각된 동질성, 그리고 동일화 갈망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어, 가설3-2는 지지되었다.

나. 사회적 시청과 시청 만족도 관계 
사회적 시청과 시청 만족도에 있어 심리적 요인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분석을 시행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위해 재추출한 표본수는 5000개였고, 95% 신뢰구간에
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사회적 시청이 시청 만족도
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으므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0.07, 0.16](표 2). 이에 따라 사회적 시청이 시청 만족
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4-1이 기각되었다. 
지각된 현실감, 지각된 동질성, 그리고 동일화 갈망에 관
한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2의 간접 효과 
결과는 표 4와 같다. 사회적 시청과 시청 만족도 간의 지
각된 현실감을 통한 간접 효과는 p=0.04(<0.05)로 나타
났고, 신뢰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0.01, 0.11]. 더 나아가, 사회적 시
청과 시청 만족도 간의 지각된 동질성을 통한 간접 효과
는 p=0.02(<0.05)로 나타났고, 신뢰 구간 [0.02, 0.13]
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시청과 시청 만족도 간의 동일화 
갈망를 통한 간접 효과는 p=0.03(<0.05)로 나타났고, 신
뢰 구간 [0.01, 0.09]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시청과 시청 만
족도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현실감, 지각된 동질성, 그리
고 동일화 갈망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어, 가설 4-2는 지
지되었다.

표 4. 연구모형2의 간접효과
Table 4. Research Model 4 Indirec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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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1. 결과 요약 및 논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새로운 생활 양식과 인간관계, 

취업과 성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청자가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서사를 제공한다[3][68][69]. 리얼리티 프
로그램의 여러 주제 중에서도 꾸준히 인기를 얻어온 주
제가 바로 다이어트이다. 과거 전통 텔레비전 시청 환경
에서 사회적 시청 환경으로 진화함에 따라 시청자들의 
능동성은 더욱 활발해졌다[9].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
는 다이어트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행위가 시청자의 심
리와 시청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구체
적으로 시청자의 시청행위(단순 시청과 사회적 시청)가 
시청자의 심리(지각된 현실감, 지각된 동질성, 동일화 갈
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시청행위가 시청 효과(시
청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시청행
위와 시청효과 간의 관계에 있어 시청자 심리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였다. 

시청자의 시청 행위(시청 빈도, 사회적 시청), 심리적 
요인(지각된 현실감, 지각된 동질성, 동일화 갈망), 그리
고 시청 만족도 간 관계에서, 우선, 시청자 행위가 심리
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시청자는 다이어
트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시청할수록 프로그램의 내용을 
더욱 현실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문화계발
이론을 기반으로, 다이어트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시청량
이 지각된 현실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연구[35]의 결과와 일치한다. 더 나아가, 시청 빈도가 지각
된 동질성과 동일화 갈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시청이 심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시청이 지각된 현실
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각
된 동질성과 동일화 갈망에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 이는 기존 연구[41]에서, 출연자와의 유사 비교를 통해 
시청자의 지각된 동질성이 발생한다는 결과와 비슷한 맥
락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시청자의 전통적 시청량
만 지각된 동질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과 달리, 본 연
구에서는 전통적 시청과 사회적 시청이 미치는 영향을 
모두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단순 시청 행위(시청 빈도)와 시청 만족도 간의 관계
를 검증한 결과, 시청 빈도와 시청 만족도 간의 직접 효
과는 없었지만, 단순 시청 행위와 시청 만족도 간의 관계
에서 지각된 현실감, 지각된 동질성, 그리고 동일화 갈망
을 통한 심리적 요인의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시

청자가 프로그램 내용을 현실로 지각하고, 출연자와 동
일시할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드라마 연구[41][52], 리얼리티 프로그램 연구[70][71] 결과와 
일치한다. 더 나아가, 기존 연구[31][33]에 의하면 사회적 
시청자는 온라인 SNS 공간에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 
타인이 올린 의견, 소감 등의 메시지를 읽거나 자신의 의
견이나 소감을 쓰면서 공유하는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시청과 시청 만족도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시청과 시청 만족도 간의 직접 효과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시청과 시청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현실감, 지각된 동질성, 그
리고 동일화 갈망을 통한 심리적 요인의 매개 효과가 검
증되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시청자가 출연자
의 서사에 빠지는 정도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을 완전히 
믿게 되었다는 결과가 있다[53][72]. 이러한 지배적 해독 사
고는 시청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 본 연구와 
일치한다. 더 나아가, 다이어트 주제에 대한 사회적 시청
자는 온라인 SNS를 더 많이 이용하며, 이 과정에서 출연
자와 유사 비교를 통한 지각된 동질성 심리가 발생해 시
청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사회
적 시청이라는 시청자 행위와 시청 만족도 간의 관계는 
지각된 동질성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매개된다는 
결과가 본 연구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프로
그램 제작진이 시청자의 시청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는 사회적 시청자의 적극적인 능동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5 다음과 같다. 

표 5. 가설검정 결과
Table 5. Statistical Hypothesis Testing Result

내용 검정 결과

가설1
다이어트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시청할수
록 시청자의 a) 지각된 현실감, b) 지각된 
동질성, c) 동일화 갈망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1 지지

가설2

다이어트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사회적 시
청은 시청자의 a) 지각된 현실감, b) 지각
된 동질성, c) 동일화 갈망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지지

가설3-1 시청빈도가 시청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3-1 기각

가설3-2
시청빈도가 시청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a) 지각된 현실감, b) 지각된 동질성, c) 
동일화 갈망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3-2 지지 

가설4-1 사회적 시청이 시청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1 기각

가설4-2
사회적 시청이 시청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은 a) 지각된 현실감, b) 지각된 동질
성, c) 동일화 갈망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4-2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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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2019년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다이어트 

리얼리티 프로그램 <오, 좋은 몸매;哎呀,好身材> 시청 경
험이 있는 여성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시청 행위가 시청
자의 심리와 시청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시청 
행위와 시청 효과 관계를 매개하는 심리적 요인을 검증
했다는 점에서 미디어 심리학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
상으로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다이어트 경험이 없는 
여성 시청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이어트 경험이 없는 시청자들도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진행한다면, 시청행위가 심리적 요인과 시청 효과에 미
치는 영향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통적인 가부장
적 이데올로기의 사고방식은 여성의 몸매에 대한 토론과 
평판에 집중하지만, 요즘 남성몸에 대한 외향적 가치와 
기준에 대한 판단하는 경향도 있다[73]. 요즘 남성들도 몸
매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후속 연구에서는 남성 다이어
트 또는 피트니스 그룹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
가, 문화계발이론의 관점에서 설문 대상자의 개인적 특
성에 따른 시청 효과에 나타나는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사회 비교 경향성이 강한 시청자일수록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74]는 관점에 따라, 연구 대상자의 개
인적 성격 유형을 고려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해볼 수 있
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다이어트 리얼리
티 프로그램 시청 경험이 있으면서 다이어트 경험이 있
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시청자의 시청유형, 심리
적 변인, 그리고 시청효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면,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발전시켜 이전의 다이어트 성공과 실패 
경험에 따른 심리적인 차이를 분석해볼 수 있겠다. 선행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성패 경험에 따라 비교 대상을 선
택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75]. 따라서, 성패 경험
까지 염두에 두고, 후속연구를 진행한다면, 심리적 변인
과 시청효과에 보다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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