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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ccountability.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ositive perceptions of YouTube’s 

recommendation algorithm had a direct positive effect on users’ intention to continue using the 

platform, as well as an indirect effect mediated by regulatory attitudes toward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principles. This suggests that positive perceptions of the algorithm not only improve 

user satisfaction but also build trust in the platform whe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principles 

are appropriately applied. Second, negative perceptions of YouTube’s recommendation algorithm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rect impact on the usage intention. However, when regulatory attitudes 

regard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were included as mediators, a negative effect on usage 

intention emerged. This implies that negative user perceptions of the algorithm may deter continued 

use i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re not adequately addressed.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dual 

role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principles as both protective measures and trust-building 

factors. Enhancing transparency would ensure that users are informed about how recommendations 

are generated, increasing trust and satisfaction. Accountability, on the other hand, emphasizes 

corporate responsibility for the outcomes produced by the algorithm, which can help mitigate 

negative perceptions and maintain user engagement. The study stresses the importance of ongoing 

exploration and evaluation of potential dysfunctions of YouTube’s recommendation system, 

particularly the spread of misinformation, privacy issues, and the reinforcement of confirmation biases 

through filter bubbl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 study recommends improv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within recommendation algorithms to boost users’ positive perceptions and reduce 

negative ones. Moreover,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user-centric regulatory frameworks that 

account for the complex dynamics between user perception, regulatory intervention, and 

technological affordances. This research provides insights into how algorithmic governance can be 

designed to enhance user trust and satisfaction, ensuring the sustainable and ethical deployment of 

AI-based recommendation systems on digital platforms. 

Keywords: YouTube Recommendation Service, Algorithmic Principles, Usage Intentio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User Panel Survey

국문초록

본연구는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이용자의긍정적·부정적인식이유튜브지속이용의도에미치는

영향을조사하고, 이들변수간의관계에서알고리즘투명성과책무성원칙에대한이용자의규제태도의

매개효과를검증하였다. 이러한분석을통해유튜브추천알고리즘의부정적효과와잠재적역기능을검

토하고이에따른학술적시사점과정책적대응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연구는방송통신위원회와정

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수행및공개한 <2022년지능정보사회이용자패널조사> 데이터(n=5,378)를활

용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긍정적인식은

유튜브지속이용의도에직접적으로정적영향을미칠뿐아니라, 알고리즘투명성과책무성원칙에대한

규제태도를통해간접적으로도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

한긍정적인식과유튜브지속이용의도간의관계에서알고리즘투명성과책무성원칙에대한규제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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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매개효과가유의미함을시사한다. 둘째, 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부정적인식은유튜브지속이용

의도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부정적인식은알고리즘투명

성과책무성원칙에대한규제태도를매개로유튜브지속이용의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

인되었다. 이와같은연구결과를토대로본연구는유튜브추천알고리즘의투명성과책무성원칙강화를

통해이용자의긍정적인식을증진시키고, 부정적인식을완화하는방향의정책적대응을제언하였다. 나

아가유튜브추천알고리즘의잠재적역기능에대한지속적인탐구와검토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핵심어: 유튜브추천서비스, 알고리즘기본원칙, 이용의도, 지능정보사회이용자패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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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유튜브는 2022년 기준 국내 이용률이 연간 93%에 이르며, 10대에서 50대 이용자층에서는

90% 중후반, 60대 이상에서도 75%에 달하는 높은 이용률을 보인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2). 이는유튜브가단순히동영상공유플랫폼을넘어교육, 문화, 사회, 경제등다양한분

야에서중요한정보제공및학습의기회를제공하는플랫폼으로자리매김했음을시사한다. 유튜

브는개인의성장과발전을돕는도구로서, 글로벌커뮤니티와팬덤형성에도기여하는핵심매

체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 실제로유튜브는정보생산뿐만아니라유통측면에서도사회적영

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김미경, 2022). 이러한 영향력은 단순히콘텐츠의소비에 그치지않고,

사회전반에걸쳐깊은영향을미치고있다. 이는유튜브가단순한엔터테인먼트수단을넘어서,

정보의허브로서자리잡고있음을보여준다. 많은유관연구는유튜브의이러한위상뒤에유튜

브추천알고리즘이핵심적으로작용하고있음을강조하고있다(강명현, 2021; 김유경‧송현진,

2024; 신유진, 2020; 이선량‧김효정, 2022).

유튜브추천알고리즘은이용자의이용기록과개인정보를기반으로맞춤형콘텐츠와광고

를제공하며, 이용자의선호도를예측하여최적의콘텐츠를추천하는시스템이다(강현철·한상태·

정병철·신연주, 2004). 유튜브는이용자의콘텐츠검색및시청활동을빅데이터로수집하고이

를 활용해 메인 화면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있다

(Covington, Adams, &Sargin, 2016).추천알고리즘은사용자경험을개인화하고만족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사용자가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신유진,

2020; 오세욱‧송해엽, 2019). 이로인해유튜브는콘텐츠소비를증대시키고, 서비스제공자는

광고수익을극대화할수있다. 그러나추천알고리즘의이러한상업적속성은정보의다양성과

접근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며, 알고리즘이광고수익에의존하는상업시스템에속

박될수밖에없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김덕진, 2020; 최민영, 2020). 이와같은맥락에서

유튜브추천알고리즘은이용자에게편익을제공하는동시에잠재적인폐해를야기하는양면성

을지니고있다. 이용자의콘텐츠소비패턴을특정방향으로편향시킬수있으며, 이는정보의

다양성을저해하고이용자의자율성을제한할가능성이있다. 유튜브추천알고리즘의사회적영

향력에대한심층적인이해와분석이필요한지점이라하겠다.

유튜브추천알고리즘이이용자에게미치는효과는크게긍정적효과와부정적효과로양

분된다. 먼저, 유튜브추천알고리즘은개인화된콘텐츠추천을통해이용자가자신의관심사와

일치하는동영상을손쉽게검색할수있도록한다. 이는이용자가관심있는콘텐츠를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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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공받음으로써만족도를높이는긍정적효과를가진다. 예를들어, 이용자는자신의선호에

맞춘콘텐츠를빠르게찾을수있으며, 이를통해유튜브사용경험이향상된다. 반면, 추천알고

리즘은이용자가선호하는정보만을선택적으로수집하도록유도하여기존신념이나의견을강

화시키는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을유발할수있다. 이는이용자가다양한관점을접할

기회를제한하는필터버블(filter bubble) 현상을초래할수있다. 이렇게특정방향으로편향

된콘텐츠소비는정보의다양성을저해하고, 이용자의자율성을제한할수있는부정적효과를

가진다. 이과정에서이용자가추천알고리즘으로부터어떤영향을받고, 추천알고리즘을어떻

게인식하느냐에따라유튜브플랫폼의지속적인이용의도에도변화가일어날것으로예상된다.

예를들어, 이용자가추천알고리즘의긍정적효과에노출되면, 추천알고리즘에대한긍정적인

인식(perception)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해당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높일

수있다.

유튜브추천알고리즘이 내재하고 있는 부정적효과나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폐해를끼칠

수있는역기능은유관부처의대응정책마련이나제도개선으로이어지고있다. 2021년방송

통신위원회는알고리즘을활용한추천서비스의폐해로부터이용자를보호하기위해｢인공지능

기반미디어추천서비스이용자보호기본원칙｣이라는자율규범을발표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

2021). 이원칙은알고리즘추천서비스제공자가지켜야할투명성원칙, 책무성원칙등을규

율하고, 서비스제공자가알고리즘추천서비스의투명성과공정성을제고할수있도록구체적인

실행원칙을규정하고있다. 흥미롭게도, 이용자는이러한규제에대한태도를미디어에대한긍

정적혹은부정적인식에따라결정하는경향이있다(Chung &Moon, 2016). 이를유튜브추

천알고리즘에적용해보면, 이용자가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해부정적인인식을가지고있다

면, 해당규제의도입이나개선, 혹은강화를당연한절차로간주하고규제의제정취지에적극

적으로동의할가능성이있다. 나아가, 알고리즘추천서비스제공자가투명성과책무성, 공공성

원칙을적용하여유튜브콘텐츠의신뢰도를제고하고이용자의만족도상승으로이어질경우, 이

용자는유튜브플랫폼을지속적으로이용하려는긍정적인의사를표현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미디어의지속적이용의도에관한많은연구는기술수용모델에이론적기반을두고진행되어왔

다. 기술수용을다루는기존연구들은매체의기능적특성중인지된유용성이나지각된신뢰의

정도가매체이용의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주장한다(한지연‧이경원, 2008; Komiak

&Benbasat, 2006). 그러나안타깝게도, 유튜브정치동영상과규제태도간의관계를실증한

연구(예: 김로건‧김시원‧안정민, 2022; 이선량‧김효정, 2022)는 소수에 불과하다. 정과 문

(Chung &Moon, 2016)의연구를제외하고추천알고리즘에대한긍정적/부정적인식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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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다각적인영향을미치고, 규제에대한이용자의평가가미디어의지속이용의도로이어지

는선행연구결과를찾아보기어렵다. 정과문은규제에대한개인의태도를개념화하였으며, 미

디어에대한인식의방향에따라규제를인식하는태도또한변화할수있음을검증하였다. 나아

가, 특정매체가이용자의기대를충족시켜줄것으로이용자에게인지되는경우, 이는미디어

선택 및 만족, 지속 이용 의도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미경,

2022; Pavlou, 2002).

상술한연구배경을바탕으로, 이연구는추천알고리즘이유튜브플랫폼의지속적이용에

미치는영향과이과정에서투명성원칙과책무성원칙의역할을규명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

추천알고리즘에대한이용자의인식이유튜브플랫폼의지속적이용의도에어떠한영향을미치

는지살펴보고자한다. 이는추천알고리즘이이용자의플랫폼이용행태에중요한요인으로작

용할수있음을시사한다. 나아가이연구는투명성원칙과책무성원칙에대한이용자의태도가

추천알고리즘에대한인식과지속적이용의도간의관계를매개하는지실증적으로검증하고자

한다. 즉, 추천알고리즘의작동방식이투명하게공개되고, 그에대한제공자의책임이명확히

규정될때, 이용자들은추천알고리즘을더욱신뢰하고수용하게될것이며, 이는궁극적으로유

튜브플랫폼의지속적이용으로이어질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본연구는<2022 지능정보사

회이용자보호패널조사> 국가승인통계자료에기초해연구목적을검증하고자한다(방송통신위

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3).

2. 이론적배경

1) 유튜브추천알고리즘의양면성과유관연구동향

유튜브는상술한바와같이현대사회에서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다양한분야에지대한영향

을미치는플랫폼으로자리매김했다. 이용자들에게방대한정보를제공하고, 학습과성장의기회

를제공하는등순기능을발휘하는동시에, 정보의버블화, 확증편향등역기능에대한우려도

제기되고있다. 이러한양면성의중심에는유튜브고유의추천알고리즘이자리잡고있다.

먼저, 선행연구의한축은유튜브추천알고리즘과미디어신뢰도의관계양상에주목한다.

구체적으로알고리즘의특성과그특성이이용자에게미치는영향을검증하였다. 김미경(2022)

은유튜브추천알고리즘이인간의편견을배제하고객관적인정보를전달하는특성이이용자들

로하여금알고리즘을유용하고긍정적인인식을갖도록만드는요인이될수있다고보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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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바탕으로알고리즘에대한유용성인식이미디어신뢰로이어질것으로전제하면서, 지각된

유해성, 프라이버시침해, 확증편향등다양한요인들이신뢰도에미치는영향을실증적으로검

증하였다. 반면, 이재원(2021)은알고리즘에의해선별되는정보가내용의다양성을훼손할수

있다는점을지적하며, 유튜브가게이트키퍼를통해알고리즘을조정하더라도결국이용자의관

심도를높이는방향으로작동함으로써정보의다양성이감소될수있음을주장하였다. 이처럼선

행연구들은유튜브추천알고리즘의객관성과유용성이이용자의미디어신뢰도향상에기여할

수있지만, 동시에알고리즘이정보다양성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을시사한다. 나

아가선행연구는이연구에서주목하는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이용자의긍정적, 혹은부

정적인식의기저에어떠한요인이존재하는지를설명해준다. 예컨대, 김미경의연구는유튜브

알고리즘이이용자에게편견과주관적정보가배제된정보를제공할때, 이용자가알고리즘에대

한긍정적인식을형성할수있음을보여준다. 반면, 이재원의연구결과는유튜브알고리즘이정

보의다양성을훼손시키는방향으로작동된다면이용자의부정적인식또한더불어작동할수있

음을시사한다하겠다.

둘째, 유튜브추천알고리즘으로부터파생되는필터버블등알고리즘의부정적측면을다

룬연구가선행연구의또다른축을이루고있다. 여기서필터버블(filter bubble)은추천알고

리즘(‘filter’)이제공하는개인화된콘텐츠만을접한이용자가자기반복적인정보에만노출되면

서자신의의견과다른콘텐츠를접하지못한결과, 유사한정보의 ‘버블(bubble)’ 속에갇히는

현상을의미한다(오세욱‧송해엽, 2019; 이소은‧최순욱, 2020). 선행연구들은유튜브추천알고

리즘이제공하는정보에익숙해진이용자들이다양한관점을접하기어려워지고, 자신의기존견

해와일치하는정보에선택적으로노출되면서태도가극화되는경향을보고하고있다(Garrett,

2009; Huckfeldt, Mendez, & Osborn, 2004; Buder, Rabl, Feiks, Badermann, &

Zurstiege, 2021). 강명현(2021)의연구에서는유튜브추천알고리즘을통한정치적정보이

용이이용자의기존정치적신념을강화하는확증편향으로이어질수있다는사실을확인하였고,

이러한경향은이용자의정치적성향이강할수록, 그리고추천기능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록두

드러졌다. 이글리와 차이켄(Eagly & Chaiken, 2005)은 기존 인식과일치하는정보에 대한

편향적노출을 ‘정합성편향(congeniality bias)’으로개념화하였는데, 이는반대의견으로부터

자신의 신념을 보호하려는 심리적 기제인 확증편향과 연결된다(김미경, 2022). 닉커슨

(Nickerson, 1998)에 따르면 확증편향은진실이나사실이의심되는견해나 신념을강화하는

행위로정의된다. 다수의연구는이용자가유튜브추천알고리즘이제시한정보를적극적으로수

용하고, 유사한관점의의견에선택적으로노출되면서태도극화경향을보인다는점을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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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uder et al., 2021). 확증편향은타인의의견에대한존중과이해도를저하시켜사회적,

정치적갈등을야기할수있으며, 필터버블은새로운관점에대한노출을제한함으로써정보다

양성감소라는부정적결과를초래할수있다. 한편, 최근에는 ‘콘텐츠극단화’ 개념을통해확증

편향의해소가능성을모색하는연구도등장하고있다. 알고리즘에의한콘텐츠극단화는이용자

의시청이력과유사하지만더욱극단적인내용의콘텐츠를추천함으로써, 결과적으로이용자의

본래취향및의도와는무관한콘텐츠소비로이어질수있음을시사한다(이소은‧최순욱, 2020;

Roose, 2019). 이는유튜브추천알고리즘이이용자의체류시간을늘리기위해새롭고자극적

인콘텐츠를제공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현상으로설명된다(Roose, 2019). 이상의선행연구는

이연구에서주목하는유튜브알고리즘의복잡한양상과그효과를보여주며, 특히이용자보호

를위한알고리즘추천서비스기본원칙의확대필요성과적용의당위성에대한근거를제공한다

하겠다. 실제로유튜브가기본원칙의투명성과책무성원칙을올바르게이행한다면알고리즘의

부작용완화로이어질수있으며, 이는이용자의유튜브에대한긍정적경험을증진시킬것으로

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셋째, 선행연구의체계적분류를지탱하는마지막축은알고리즘리터러시에대한논의이

다. 알고리즘리터러시와유튜브추천알고리즘간의직접적인관계를다룬연구는많지않다.

그러나알고리즘리터러시의특성이유튜브추천알고리즘의역기능해소와순기능강화에밀접

하게연관되어있다는점에서두개념간의논리적연결고리가존재한다. 알고리즘리터러시는

알고리즘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한사회적과정이자실천으로서, 현대기술환경에서소프트웨

어화된미디어의핵심논리로작용한다(오세욱, 2018; Koenig, 2020). 이는이용자의자기결

정력, 문제해결능력, 기술변화적응력을향상시키고, 데이터기반의사결정을이끌어내는핵

심역량으로기능한다. 오세욱과윤현옥(2022)은알고리즘리터러시가단순한기술적지식과해

석을넘어서는개념임을강조한다. 또알고리즘리터러시는그대상이이용주체뿐만아니라알

고리즘생산및설계주체의성찰적속성까지포괄한다는특징이있다. 서비스주체는알고리즘

의안정성과폐해최소화를위해알고리즘체계를테스트해야하며, 공정성(fairness), 책무성

(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설명가능성(explainability) 등의윤리적규범을

준수해야한다. 여기서공정성은알고리즘이편향되지않고미디어의다양성을보장하는방식으

로작동하는것을뜻하며, 책무성은추천알고리즘이발생시키는결과에대해알고리즘제공자가

책임지는것을의미한다(방송통신위원회, 2021). 투명성은알고리즘의작동원리를이용자에게

투명하게공개하는것과연관되어있으며, 설명가능성은알고리즘제공자가이용자에게알고리

즘작동방식을공개함으로써알고리즘을통한콘텐츠추천결정과정을이해할수있도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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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방송통신위원회, 2021). 대표적인플랫폼기업인유튜브는이러한원칙들을다양하게적

용하고있다. 그예로알고리즘의공정성을높이기위해유튜브는지속적으로알고리즘시스템을

개선및수정하고있으며백서(white paper) 발간을통해그작동방식을이용자들에게공개하

고있다(Covington et al., 2016). 또한서비스이용간발생할수있는피해를예방하기위해

개인정보보호및안심콘텐츠관련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별도의문제해결창구를온라인상에

서운영하는등책무성측면에서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러한서비스주체의노력을통해이

용자들은추천알고리즘과관련된윤리적규범에대한인식을형성하고알고리즘기반결정과정

을비판적으로이해할수있게된다.

코에닝(Koening, 2020)은서비스주체의기술적추천방식을이용주체에게알려야한다

는규범적원칙을통해서비스주체의성찰성, 윤리성, 책임성을강조하고, 오세욱(2018)은알

고리즘미디어환경이편견과오류를가진인간에의해구성된만큼공정성확보노력, 알고리즘

과실원인규명, 작동원리설명등의책무를수행해야한다고주장한다. 이러한알고리즘윤리

규범은서비스제공자의자율적실천규범이나이용자권익보장을위한정책으로구현되고있다.

이와같은선행연구는알고리즘리터러시를강조함으로써, 유튜브알고리즘에대한이용자의인

식과이용의도가개선될수있음을시사한다하겠다. 아울러투명성과책무성등의기본원칙이

알고리즘리터러시와상호보완적인관계를형성할수있음을보여준다. 이러한시사점은이연

구의분석대상인 유튜브가 기본원칙을 이행하면서도 이용자의 알고리즘리터러시향상에 힘쓸

때, 이용의도의개선으로나아갈수있음을보여주는연구결과라하겠다.

2) 유튜브추천알고리즘대한이용자의인식과유튜브지속이용의도간의관계

유튜브추천알고리즘은이용자에게다양한가치를제공하면서도플랫폼의성장을도모하는전

략적도구로활용되지만, 동시에다양한순기능과역기능을내포하고있다. 일반적으로알고리즘

은정보유통과정에서인간의편견을배제하고중립적인정보를전달하는것으로여겨지지만,

도멜(Dormehl, 2016)이지적한바와같이알고리즘은계량화, 서열화, 자동화의규칙을내재

하고있으며, 알고리즘설계자의지식과전략에의해목적화될수있다. 특히유튜브가활용하는

알고리즘의실체가명확히공개되지않았다는점에서, 알고리즘이이용자에게미치는효과는알

고리즘설계자의의도에따른결과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알고

리즘의효과가궁극적으로는이용자의인식에의존한다는점에서, 추천알고리즘이이용자에게

미치는영향력을긍정적측면과부정적측면으로나누어살펴볼필요가있다.

긍정적효과측면에서, 유튜브추천알고리즘은이용자에게맞춤형콘텐츠를적절하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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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함으로써이용자경험을향상시키는역할을한다. 김인식과김자미(2021)에 따르면, 유튜브

추천알고리즘은협업필터링을통해이용자의데이터를기반으로선호도를예측하고, 유사한성

향의이용자들이선호했던항목을추천한다. 이는이용자의구독기록과선호도를반영한개인화

된콘텐츠추천으로이어져이용자만족도를높일수있다. 뿐만아니라유튜브추천알고리즘은

이용자의콘텐츠참여빈도를증가시키는효과도기대할수있다. 이용자의선호도를고려한관

련콘텐츠가제공될경우, 해당콘텐츠소비확률이높아지며, 이는개인화, 다양성, 신뢰성제고

의행위로연결되어이용자참여수준을향상시킬수있기때문이다. 배현진과이상우(2020)은

이러한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플랫폼서비스의전반적인만족도상승을이끌어낼수있

다고설명한다. 실제로방송통신위원회(2023)의｢2022년지능정보사회이용자패널조사｣결과

에따르면, 유튜브이용자중6~7명이알고리즘추천서비스를유용하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

났다. 이는추천알고리즘이이용자에게실질적인가치를제공하고있음을시사한다.

유튜브추천알고리즘의부정적효과에대해서는긍정적효과에비해보다광범위한연구

가이루어지고있다. 첫째, 유튜브추천알고리즘은허위정보확산에대한우려를낳고있다. 높

은참여도를기록한콘텐츠가알고리즘에의해우선적으로추천되면서잘못된정보나선정적콘

텐츠의전파가가속화될수있기때문이다. 모질라(Mozilla, 2021)의크라우드소싱조사결과

에따르면, 유튜브추천알고리즘은혐오표현, 정치적/과학적허위정보, 성적유해정보의70%

이상을여과없이이용자에게제시하며, 직접검색시보다유해정보노출비율이40%가량높

은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유사한맥락에서클릭베이트(clickbait; 낚시기사)의부작용도지적

된다. 알고리즘이이용자의클릭과조회수유도를위해선정적인클릭베이트에의존하여작동할

경우, 콘텐츠제작자는알고리즘노출과가시성확보를위해양질의콘텐츠생산과정보의정확

성을희생할유인이발생한다는것이다. 끝으로알고리즘은필연적으로프라이버시문제를야기

한다. 알고리즘이이용자의행동패턴을분석하고예측하여맞춤형추천을제공하는과정에서,

이용자들은자신의관심사가어떻게파악되었는지, 어떤개인정보가수집되고활용되는지에대

한불안감을호소한다(Gross & Acquisti, 2005). 이는알고리즘의작동방식과개인정보활

용에대한투명성과설명책임성확보가중요한과제임을보여준다.

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이용자의양면적인식은유튜브의지속적이용의도에도차별

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측할수있다. 선행연구(Mou, Xu, &Du, 2021)에따르면, 이용자

가유튜브추천알고리즘의긍정적측면을부정적측면보다높게평가할수록유튜브를지속적으

로이용하려는경향이강해지는반면, 알고리즘의역기능을크게인식할수록이용의도가저해되

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알고리즘기반의개인화된콘텐츠추천에대한이용자의평가가유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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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지속 이용의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Sharabati et

al., 2022). 그러나본연구는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이용자인식과이용의도간의관계

검증에그치지않고, 추천알고리즘에적용되는윤리적규범이이들간의관계에서어떠한역할

을수행하는지규명하고자한다. 인공지능역기능이심화되고알고리즘의부작용이고도화되면

서이에대응하기위해정부차원에서다양한윤리적규범이발표되었다. 예를들어, 뒤에서살펴

볼방송통신위원회(2021)의 ‘인공지능기반미디어추천서비스이용자보호기본원칙’은알고리

즘추천서비스를활용하는사업자들이해당원칙의기본원칙을준수함으로써알고리즘의부정적

효과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기본원칙 중 투명성 원칙

(transparency)은알고리즘제공자가알고리즘의작동원리와의사결정과정을이용자가이해

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디아코폴로스와 콜리스카(Diakopoulos &

Koliska, 2017)는알고리즘이투명성을확보할때알고리즘제공자는일정부분이용자의신뢰

를담보할수있으며, 즉알고리즘에대한신뢰도가향상될수있으며이는알고리즘이용시이

용자에게발생할수있는불안감을감소시킬수있다는사실을확인했다. 이에투명성원칙, 공

정성원칙(fairness), 그리고책무성(accountability) 원칙이상호보완적으로작동하면서알고

리즘으로인한역기능이나부정적효과를완화또는해소할수있을것으로기대받고있다. 실제

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가발표한 ‘인공지능(AI) 윤리기준’에서여러원칙중책무성원칙

은알고리즘으로인한이용자의권리침해구제절차를마련하는데필수적덕목이자가치라고

강조한바있다. 이에본연구는다음섹션에서투명성원칙과책무성원칙의역할을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한다.

3) 인공지능기반추천서비스의 ‘투명성’ 원칙과 ‘책무성’ 원칙에대한규제태도의매개효과

이용자는미디어가자신과타인에게미칠수있는부정적영향을인지할때, 이를방지하기위한

행동이나행동의도를보이게된다(이선량‧김효정, 2022; Chung &Moon, 2016). 정과문은

이러한현상을 ‘규제태도’로개념화하였으며, 이는미디어에대한이용자의긍정적또는부정적

인식에따라결정될수있다. 즉, 이용자의미디어인식이규제정책에대한지지나반대로이어

지는것이다. 특히개인적차원에서타인에대한미디어영향력을과장되게인식하는경우, 미디

어메시지로인해발생할수있는문제를상쇄하기위한직접적인행동이나행동의도로연결될

가능성이높다(Peiser & Peter, 2000). 이용자는미디어의영향력을인지한후, 미디어의메

시지로부터 보호(prevention)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Gunther, Bolt, Borzekowski,

Liebhart, &Dillard, 2006), 이과정에서특정집단이나사회전체에해를끼친다고여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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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메시지에 제재를 가하거나 미디어를 검열하는 등의 행동을 표출할 수 있다(Lee &

Tamborini, 2005; McLeod, Eveland, & Nathanson, 1997; Rojas, Shah, & Faber,

1996: Rojas, 2010, p. 346 재인용).이러한논의를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적용해보면, 이용

자가알고리즘의부정적효과를크게인식할수록이에대한규제태도가강화될것으로예상할

수있다. 반면추천알고리즘의긍정적측면을높게평가하는이용자의경우, 알고리즘규제에

대해부정적입장을취하거나규제의필요성을낮게인식할수있겠다. 종합하면, 알고리즘에대

한이용자의양태적평가인식(evaluative modality)은규제에대한이용자의태도에유의미

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할수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발표한｢인공지능기반미디어추천서비스이용자보호

기본원칙｣(이하기본원칙)은유튜브를비롯한다양한OTT 추천알고리즘으로부터이용자를보

호하기위한목적으로마련되었다. 기본원칙은디지털미디어플랫폼에서사용되는인공지능기

반추천서비스의윤리적책무를제고하기위해추천서비스제공자에게권고되는자율적인실천

규범으로서(방송통신위원회, 2021), 인공지능알고리즘을활용하여이용자에게 미디어콘텐츠

를선별적으로노출시키는유튜브와같은서비스에도적용된다. 기본원칙은투명성, 공정성, 책

무성이라는3가지핵심원칙을토대로알고리즘기반추천서비스를규율하고있다. 유튜브에기

본원칙을적용해보면, 투명성원칙에따라유튜브는이용자가서비스이용시작시점에추천서

비스제공사실을인지하고, 서비스내용에영향을미치는주된요인과효과를이해할수있도록

필요한정보를공개할의무를지닌다. 다음으로, 공정성원칙은유튜브가추천시스템의편향성

으로인해이용자의권익또는미디어다양성이훼손되지않도록콘텐츠자동배열의기준및결

과의공정성확보를위한조치를마련할것을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책무성원칙은유튜브가추

천서비스운영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기능적오류·오작동, 현행법령위반등의부정적결과

를제거·시정할책임을지며, 관련된이용자의불만또는분쟁해결을위해노력해야함을명시

하고있다.

기본원칙의적용과관련하여, 본연구는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이용자의인식을긍

정적, 부정적인식으로이원화하여연계되는규제태도의방향성을명확히하고자하였다. 기본

원칙중에서도본연구는투명성원칙과책무성원칙에주목하였는데, 이는해당원칙들이공정

성원칙에비해추천서비스제공자가보다명료하게실천할수있는원칙이기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튜브는 ‘투명성원칙’ 준수를위해이용자에게콘텐츠가인공지능알고리즘에의해콘텐

츠가추천되고있다는정보를제공하는것만으로도충분하다. ‘책무성원칙’ 또한유튜브가추천

알고리즘으로인한오류나오작동등부정적결과발생시이를시정하는것으로책무성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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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이행할수있다. 반면, ‘공정성원칙’을준수하기위해서는유튜브가추천알고리즘에편

향성이없음을입증하고추천된콘텐츠의다양성훼손을예방하기위한조치를취해야한다. 그

러나여기서유튜브가편향성부재를검증하는것은지극히주관적이고상황에따라편향성이다

르게해석될수있다. 게다가유튜브를비롯해알고리즘을둘러싼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제각각

다른공정성기준을제시할수있다. 공정성원칙은이렇듯편향성입증기준과적절한공정성

확보조치의기준이모호하고지나치게추상적이라는한계가존재한다.

이상의논의를본연구에적용해보면, 먼저, 이선량과김효정(2022) 등의선행연구에서

밝혀진바와같이, 유튜브이용자의추천알고리즘에대한인식은규제태도에중요한영향을미

칠수있다. 실제로이용자가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해긍정적인인식을갖고있을경우이

용자는유튜브가알고리즘에기본원칙을소극적으로적용하더라도허용할여지가있다. 반면, 부

정적으로추천알고리즘을평가할경우기본원칙의적극적적용은물론정부당국으로하여금규

제수위를높일필요성까지제기할수있을것이다. 이렇듯이용자의알고리즘에대한양태적인

식이규제에대한태도나수준에영향을미칠수있다면, 여기서규제는한걸음더나아가미디

어의지속적이용의도, 즉유튜브의지속적이용의도에도유의미한관계를형성할수있겠다. 즉

기본원칙은알고리즘에대한인식과지속적이용의도간의관계를매개할수있을것이다. 가령,

투명성원칙의매개효과의경우, 이용자가유튜브알고리즘을긍정적으로인식한다면, 투명성원

칙의적용은이용자의이러한긍정적인식을강화시키는방향으로발현될것이라는합리적추론

이가능하다. 왜냐하면, 유튜브알고리즘의근본적작동방식을이용자에게투명하게공개를한다

면, 이는이용자의신뢰증진으로이어지기때문이다. 결국투명성원칙으로인해증가된유튜브

알고리즘의신뢰는유튜브지속이용의도로나타날수있겠다. 책무성원칙의경우에도, 유튜브

추천알고리즘을이용자가긍정적으로인식하고, 여기에책무성원칙이더해진다면, 이러한긍정

적인식은책무성원칙의지지형태로나타날수있다. 그리고책무성에기초해상승한이용자의

만족도는지속적인유튜브이용의도를강화하는결과로이어질수있겠다. 여러선행연구는인공

지능알고리즘의높은투명성과책무성은이용자의신뢰와만족도를증가시키며, 그결과서비스

의 지속적 이용의도나 미디어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Diakopoulos, 2015;

Eslami et al., 2019; Kizilcec, 2016; Shin & Park, 2019; Shin, Zaid, & Ibahrine,

2020). 게다가, 기본원칙의제정취지와본질은알고리즘추천서비스의품질과신뢰성신장에

있다고볼수있다. 다시말해, 유튜브추천알고리즘이투명성원칙에의해서비스의품질이개

선된다면, 신뢰성제고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또책무성원칙에따라유튜브플랫폼이이

용자의피드백을반영하여서비스를개선함으로써이용자만족도를높일수있을것이다. 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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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의긍정적결과는결론적으로유튜브의지속적이용의도를높이는것으로귀결될수있겠다.

이러한논의를종합하여, 본연구는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이용자의긍정적또는부

정적인식이기본원칙의투명성원칙과책무성원칙에대한규제태도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

고, 나아가이러한태도가유튜브지속이용의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관계를실증하기위해다음과같은연구문제를설정하였다.

연구문제1.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이용자의긍정적인식은알고리즘투명성원칙에대

한규제태도를매개로유튜브지속이용의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연구문제2.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이용자의부정적인식은알고리즘투명성원칙에대

한규제태도를매개로유튜브지속이용의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연구문제3.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이용자의긍정적인식은알고리즘책무성원칙에대

한규제태도를매개로유튜브지속이용의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연구문제4.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이용자의부정적인식은알고리즘책무성원칙에대

한규제태도를매개로유튜브지속이용의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및표본특성

상술한연구문제를검증하기위해본연구는방송통신위원회작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수행

한 <2022년지능정보사회이용자패널조사> 데이터를활용하였다. 해당데이터는지난2023년

6월에최초공개된데이터로서전국에거주하는만15세부터69세미만남녀가구원중스마트

폰보유및하루1회이상인터넷이용자인5,378명으로부터수집되었다.

해당패널조사는스마트폰을보유하고하루최소1회이상인터넷을이용하는응답자를대

상으로표본을구축하였다. 해당표본이일정수준의디지털활용역량을보유한응답자를표본으

로하고있다는사실을고려할때, 지능정보시대를살아가는개인의경험과인식을살펴보고자

하는본연구의목적과높은적합도를보이는것으로판단하였다. 나아가, 성별, 연령, 학력수준,

가구소득과같은인구사회학적특성뿐만아니라연구문제를검증하는데필요한유튜브추천알

고리즘에대한인식, 유튜브지속이용의도, 알고리즘기반추천서비스의투명성및책무성원칙

에대한규제태도등의변인들이포함되어있어본연구의분석데이터로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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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패널조사 데이터에 포함된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sample

characteristics)이다. 먼저성별(gender)의경우5,378명의표본중51.2%가남성, 48.8%

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연령대(age group)의 경우 10대가 5.7%, 20대가 17.2%, 30대가

17.5%, 40대가 20.6%, 50대가 21.7%, 60대가 17.4%로 나타났다. 학력수준(education

level)은 고졸 이하가 40.4%, 대재 이상이 59.6%로 나타났다. 마지막 월평균 가구소득

(monthly household income)은 1백만원 미만이 0.8%, 1백만 원이상~2백만 원 미만이

2.8%, 2백만원이상~3백만원미만이11.5%, 3백만원이상~4백만원미만이18.7%, 4백

만원이상~5백만원미만이 18.2%, 5백만원이상~6백만원미만이 20.5%, 6백만원이

상~7백만원미만이 15.3%, 7백만원이상이 12.1%로나타났다(표 1 참조). 분석에있어서

성별변인과최종학력변인은더미변수(남성=1, 대재이상=1)로변환하여투입하였다. 연령

대와월평균가구소득은연속형변인으로간주하여분석모형에투입하였다.

N %

Gender
Male 2,752 51.2

Female 2,626 48.8

Age group

10s 306 5.7

20s 926 17.2

30s 939 17.5

40s 1,106 20.6

50s 1,168 21.7

60s 933 17.4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 or lower 2,175 40.4

College graduate or higher 3,203 59.6

Monthly

household

income

Less than₩1,000,000 44 0.8

₩1,000,000~<₩2,000,000 149 2.8

₩2,000,000~<₩3,000,000 619 11.5

₩3,000,000~<₩4,000,000 1,008 18.7

₩4,000,000~<₩5,000,000 977 18.2

₩5,000,000~<₩6,000,000 1,103 20.5

₩6,000,000~<₩7,000,000 825 15.3

More than₩7,000,000 653 12.1

Total 5,378 100

Note. 본 표의 수치는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Gender(성별), Age group(연령대), Education level(학력수준),
Monthly household income(월평균가구소득)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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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변수들의측정

(1) 유튜브지속이용의도(Intention to Continue Using YouTube)

본연구에서종속변수로활용하는유튜브지속이용의도는 “귀하는유튜브의자동추천서비스를

어떻게생각하십니까?”를묻는질문에서“유튜브에서제공하는자동추천서비스를앞으로도지속

적으로이용할것이다”라는항목에대한조사참여자들의응답값을활용하여측정하였다. 해당

질문은총10개의항목으로구성되어있는데이중단일항목을종속변수로측정하는데에활용

하였다. 응답은1점 ‘전혀그렇지않다’부터5점 ‘매우그렇다’까지5점리커트척도로측정되었으

며점수가높을수록조사참여자의유튜브지속이용의도가높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

(2) 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긍정적인식(Positive Perceptions of YouTube’s

Recommendation Algorithm)

첫번째독립변수로활용하는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긍정적인식은 “귀하는유튜브의자

동추천서비스를어떻게생각하십니까?”를묻는문항의 10개항목중긍정인식과태도를내포

하는5개의항목을바탕으로측정되었다. 각각 “내취향혹은영화또는동영상시청목적에잘

맞춰져있다”, “나에게유용하다”, “획일적이지않고다양한정보를제공해준다”, “편향적이지않

고객관적이다”, “전반적으로만족스럽다”이다. 분석모형에는5개항목의평균을구한변인을투

입하였다. 응답은1점 ‘전혀그렇지않다’부터5점 ‘매우그렇다’까지5점리커트척도로측정되어

평균점수가높을수록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긍정적인식수준이높은것으로해석할수

있다(Cronbach’s alpha=.753)

(3) 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부정적인식(Negative Perceptions of YouTube’s

Recommendation Algorithm)

본연구에서두번째독립변수로활용하는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이용자의부정적인식은

“귀하는유튜브의자동추천서비스를어떻게생각하십니까?”를묻는문항의 10개항목중부정

인식과태도를내포하는4개의항목을바탕으로측정되었다. 각각 “이용하다보면내사고나가

치관이편향될까봐두렵다”, “이용하다보면개인정보가유출될까봐두렵다”, “이용하다보면나

도모르게불법정보를받게될까봐두렵다”, “나에게최적의서비스를추천해주시않아서내가

손해를보게될까봐두렵다”이다. 긍정평가변수와마찬가지로분석모형에는4개항목의평균

을구한변인을투입하였다. 응답은1점 ‘전혀그렇지않다’부터 5점 ‘매우그렇다’까지 5점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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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척도로측정되어평균점수가높을수록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부정적인식수준이높

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Cronbach’s alpha=.861)

(4) 알고리즘 투명성 원칙에 대한 규제 태도(Regulatory Attitudes toward

Principles of AlgorithmTransparency)

본연구에서첫번째매개변수로활용하는알고리즘투명성원칙에대한규제태도는 “귀하(이용

자)가인공지능추천서비스를이용할경우, 아래문항에얼마나동의하십니까?”를 묻는문항의

11개항목중알고리즘투명성과연관된 3개의항목을바탕으로측정되었다. 각각 “추천서비스

제공자는이용자에게인공지능알고리즘이선별한콘텐츠의선별기준을알려줄필요가 있다”,

“추천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에게콘텐츠제작자(생산자)가인간혹은인공지능인지알려줄필

요가있다”, “추천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에게제작자(생산자)의인공지능서비스(맞춤형콘텐츠

추천) 운영과정에서자신의개인정보가어떻게수집되고활용되는지를알려줄필요가있다”이

다. 분석모형에는3개항목의평균을구한변인을투입하였다. 응답은1점 ‘전혀그렇지않다’부

터5점 ‘매우그렇다’까지5점리커트척도로측정되어평균점수가높을수록추천서비스이용간

알고리즘 투명성 원칙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ronbach’s alpha=.760)

(5) 알고리즘 책무성 원칙에 대한 규제 태도(Regulatory Attitudes toward

Principles of AlgorithmAccountability)

본연구에서두번째매개변수로활용하는알고리즘책무성원칙에대한규제태도는 “귀하(이

용자)가인공지능추천서비스를이용할경우, 아래문항에얼마나동의하십니까?”를묻는문항의

11개항목중알고리즘책무성과연관된 5개의항목을바탕으로측정되었다. 각각 “추천서비스

제공자는이용자에게인공지능추천서비스이용정보에대한처분권(예: 수정, 삭제, 변경요구)

을제공할필요가있다”, “추천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에게인공지능추천서비스를이용하다발

생한사고로인한피해나불이익에대해설명할필요가있다”, “추천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의특

성(소비·검색이력, 연령, 성별등)을고려하여콘텐츠의위험성을사전에검증해야한다”, “인공

지능추천서비스제공자는시스템운영과정에서기능적오류, 오작동, 현행법령위반등부정

적인결과를해결할의무가있다”, “인공지능추천서비스가의도치않게공공의이익에반할때

정부의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이다. 분석모형에는5개항목의평균을구한변인을투입하였다.

응답은1점 ‘전혀그렇지않다’부터5점 ‘매우그렇다’까지5점리커트척도로측정되어평균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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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높을수록추천서비스이용간알고리즘책무성원칙규제의필요성에공감하는경향이높은

것으로해석할수있다(Cronbach’s alpha=.878).

3) 분석방법및절차

본 연구는 먼저 주요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실시하였으며가설검증을위해투명성과책무성인식의

매개효과를분석하였다.

분석을위한통계패키지로는SPSS 28.0 버전을사용하였으며매개효과검증에는하예스

(Hayes, 2012)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 모델 4를 활용하였다. 이때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표본수10,000, 신뢰구간95%로설정하여매개효과유의성을검증하였다.

4. 연구결과

1) 주요변수에대한기술통계및변수간상관관계

본연구는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이용자의긍정적·부정적인식이유튜브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 두변수사이에알고리즘투명성원칙과책무성원칙에대한태도의매

개효과를검증하는데에주된목적이있다.

이를위해먼저주요변수에대한기술통계분석과변수간상관관계(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표2 참조). 먼저유튜브지속이용의도의평균점수는 5점기준 3.81점(SD=.72)

으로나타났다. 다른변수와의관계에있어서는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긍정적인식, 알고

리즘책무성원칙에대한규제태도, 알고리즘투명성원칙에대한규제태도순으로높은정적

상관관계를나타냈다. 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부정적인식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상관

관계가확인되지않았다.

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긍정적인식의평균점수는5점만점기준3.71점(SD=.50)

으로나타났다. 다른변수와의관계에있어서는유튜브지속이용의도, 알고리즘책무성원칙에

대한규제태도, 알고리즘투명성원칙에대한규제태도, 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부정적

인식순으로높은정의상관관계를나타냈다.

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부정적인식의평균점수는5점만점기준3.33점(SD=.72)

으로나타났다. 다른변수와의관계에있어서는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긍정적인식,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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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책무성원칙에대한규제태도, 알고리즘투명성원칙에대한규제태도순으로높은상관

관계를나타냈으며, 이가운데알고리즘책무성및투명성원칙에대한규제태도와의상관관계

는부적방향을가리켰다.

알고리즘투명성원칙에대한규제태도의평균점수는 5점만점기준 3.55점(SD=.62)

으로나타났다. 다른변수와의관계에있어서는알고리즘책무성원칙에대한규제태도, 유튜브

지속이용의도, 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긍정적인식, 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부정적

인식순으로높은상관관계를나타냈으며이중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부정적인식과는

부적상관관계를나타냈다.

알고리즘책무성원칙에대한규제태도의평균점수는 5점만점기준 3.58점(SD=.65)

으로나타났다. 다른변수와의관계에있어서는알고리즘투명성원칙에대한규제태도, 유튜브

지속이용의도, 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긍정적인식, 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부정적

인식순으로높은상관관계를나타냈으며이중유튜브추천에대한알고리즘부정적인식과는

부적관계를보였다.

1. Intention to

Continue Using

YouTube

2. Positive

Perceptions of

YouTube’s

Recommendation

Algorithm

3. Negative

Perceptions of

YouTube’s

Recommendation

Algorithm

4. Regulatory

Attitudes toward

Principles of

Algorithm

Transparency

5. Regulatory

Attitudes toward

Principles of

Algorithm

Accountability

1 1

2 .529** 1

3 -.011 .121** 1

4 .278** .274** -.062** 1

5 .282** .229** -.085** .766** 1

M 3.81 3.71 3.33 3.55 3.58

SD .72 .50 .72 .62 .65

Note. ** p < .01. Intention to continue using YouTube(유튜브 지속 이용의도), Positive perception of YouTube’s
recommendation algorithm(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긍정적 인식), Negative perception of YouTube’s

recommendation algorithm(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부정적인식), Regulatory attitudes toward principles of algorithm

transparency(알고리즘투명성원칙에대한규제태도), Regulatory attitudes toward principles of algorithm accountability

(알고리즘책무성원칙에대한규제태도)

Table 2. Correlations among Intention to Continue Using YouTube, Positive & Negative Perceptions of 

YouTube’s Recommendation Algorithm, and Regulatory Attitudes toward Principles of Algorithm 

Transparency & Accountability

2) 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 대한긍정적·부정적 인식과유튜브지속이용의도간알고리즘

투명성원칙규제태도의매개효과

다음은알고리즘투명성 원칙 규제 태도의매개효과(mediating effect)와 관련된 연구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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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한결과이다(<Table 3> 참조). 먼저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이용자의긍정적인식이

알고리즘투명성원칙에대한규제태도에유의미한정적영향(=.30, p<.001)을미쳤고, 유

튜브지속이용의도에도유의미한정적영향(=.49, p<.001)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알고리

즘 투명성 원칙에 대한 규제 태도 역시유튜브 지속 이용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14,

p<.001)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알고리즘투명성원칙규제태도를통한독립변수의간접

효과(=.04, CI[.03. 05])도 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적으로영향을 미치고 매개변수를통해 간접적으로영향을 미치므로 알고리즘

투명성원칙에대한규제태도가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긍정적인식과유튜브지속이용

의도사이에서부분적매개(partial mediation) 효과를나타냈다고해석할수있다.

이어서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부정적인식의경우알고리즘투명성원칙에대한규

제태도에유의미한부적영향(=-.05, p<.001)을미쳤으나유튜브지속이용의도에는통계적

으로유의미한효과가나타나지않았다. 알고리즘투명성원칙에대한규제태도는유튜브지속

이용의도에유의미한정적영향(=.28, p<.001)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알고리즘투명성

원칙규제태도를통한독립변수의간접효과(=-.02, CI[-.02, -.01])도통계적으로유의미하

였다. 단, 추천알고리즘에대한긍정적인식과는다르게간접효과는부적관계를보였다. 결과

적으로 독립변수는매개를 통해서만종속변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미치므로알고리즘 투명성

원칙에대한규제태도는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부정적인식과유튜브지속이용의도사

이에서완전매개(full mediation) 효과를보여줬다고할수있다.

Independent

Variable
Analyses Pathways  Mediation Effect

Positive

Perceptions of

YouTube’s

Recommendati

onAlgorithm

Step 1
Positive Perception→Algorithm

Transparency
.30***

=.04
CI [.03, .05]

Step 2

Positive Perception→ Intention to

ContinueUsing
.49***

AlgorithmTransparency→

Intention to ContinueUsing
.14***

Negative

Perceptions of

YouTube’s

Recommendati

onAlgorithm

Step 1
Negative Perception→Algorithm

Transparency
-.05***

=-.02
CI[-.02, -.01]

Step 2

Negative Perception→ Intention to

ContinueUsing
-.01

AlgorithmTransparency→

Intention to ContinueUsing
.28***

Note. *** p < .001

Table 3. Mediating Effect of Regulatory Attitudes toward Algorithm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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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 대한긍정적·부정적 인식과유튜브지속이용의도간알고리즘

책무성원칙규제태도의매개효과

<Table 4>는알고리즘책무성원칙에대한규제태도의매개효과를검증한분석결과를보여준

다. 먼저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이용자의긍정적인식이알고리즘책무성원칙에대한규

제태도에유의미한정적영향(=.25, p<.001)을미쳤고유튜브지속이용의도에도유의미한

정적영향(=.49, p<.001)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알고리즘책무성원칙에대한규제태도

역시유튜브지속이용의도에유의미한정적영향(=.16, p<.001)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

며알고리즘책무성원칙규제태도를통한독립변수의간접효과(=.06, CI[.05. 07])도통계

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독립변수가종속변수에직접적으로도영향을미

치고매개변수를통해간접적으로도영향을미치므로알고리즘책무성원칙에대한이용자의규

제태도가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긍정적인식과유튜브지속이용의도간의관계를부분

매개(partial mediation)한다고할수있다.

Independent

Variable
Analyses Pathways  Mediation Effect

Positive

Perceptions of

YouTube’s

Recommendation

Algorithm

Step 1
Positive Perception→Algorithm

Accountability
.25***

=.06
CI[.05, .07]

Step 2

Positive Perception→ Intention to

ContinueUsing
.49***

AlgorithmAccountability→

Intention toContinueUsing
.16***

Negative

Perceptions of

YouTube’s

Recommendation

Algorithm

Step 1
Negative Perception→Algorithm

Accountability
-.08***

=-.02
CI[-.03, -.01]

Step 2

Negative Perception→ Intention to

ContinueUsing
.01

AlgorithmAccountability→

Intention toContinueUsing
.28***

Note. *** p < .001

Table 4. Mediating Effect of Regulatory Attitudes toward Algorithm Accountability

다음으로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부정적인식의경우알고리즘책무성원칙에대한

규제태도에유의미한부적영향(=-.08, p<.001)을미쳤으나유튜브지속이용의도에는통계

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알고리즘책무성원칙에대한이용자의규제태도는유튜브지속이용

의도에유의미한정적영향(=.28, p<.001)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알고리즘책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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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규제태도를통한독립변수의간접효과(=-.02, CI[-.03, -.01])도 통계적으로유의미한

것으로나타났다. 다만긍정적인식과는다르게간접효과가부적방향을가리켰다. 결과적으로

독립변수는매개변수를통해서만종속변수에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므로알고리즘책무성원칙

에대한이용자의규제태도는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부정적인식과유튜브지속이용의

도사이에서완전매개(full mediation) 역할을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5. 결론및제언

본연구는유튜브추천알고리즘의긍부정적양상이유튜브의지속적이용행태에어떠한영향을

미치는지를파악하고자하였다. 아울러유튜브추천알고리즘을규율할수있는규제요인이이

러한관계양상을어떻게매개하고또그관계사이에서어떠한효과를유발하는지를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분석결과, 첫째, 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이용자의긍정적인식은유튜브를지

속적으로이용하겠다는이용자의의사에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이용자

의긍정적인식은유튜브추천알고리즘투명성원칙에대한이용자의규재태도를매개로이용

자의지속이용의도에정적인효과를보였다. 이러한연구결과는알고리즘에대한긍정적인식,

즉유튜브추천알고리즘의지각된유용성은선행연구에서입증한바와같이이용자의이용만족

도를증가시키고, 지속이용의도에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해석할수있겠다(마리야오‧권상희,

2020; 문서영·김연아, 2019; 이주희·고경아·하대권, 2018). 이는추천알고리즘의품질과유용

성을높이는것이플랫폼운영에있어매우중요한과제임을시사한다. 게다가유튜브추천알고

리즘에대한긍정적인식은투명성원칙이라는규제의매개를통해서도지속이용의도에유의미

한영향을미쳤는데, 이결과는유튜브가투명성원칙을적극적으로적용해투명성원칙의취지

인서비스의신뢰도제고달성에기인한결과로볼수있겠다. 선행연구결과에서도높은지각된

신뢰성은해당서비스에대한만족도를높였으며(한지연·이경원, 2008), 이는지각된신뢰성이

이용자의만족도를높일수있고나아가서비스채택의도에도영향을줄수있다(김유경‧송현

진, 2024). 알고리즘의작동방식을투명하게공개하고이용자가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는것

은알고리즘에대한신뢰도를제고하고, 나아가플랫폼전반의신뢰도향상에기여할수있음을

방증한다. 반면, 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이용자의부정적인식은알고리즘투명성규제태

도라는매개변수를통해서만유튜브지속이용의도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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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알고리즘에대해부정적으로인식하는이용자의경우, 투명성원칙만으로는지속적이용을담

보하기어려울수있다는점에서주목할필요가있다. 이는알고리즘에대한부정적인식이형성

된이후에는투명성제고만으로는이용자의신뢰를회복하기쉽지않음을의미한다. 따라서추천

알고리즘의공정성, 다양성, 프라이버시보호등다양한윤리적가치를함께고려하는종합적인

접근이요구될수있음을보여주는결과라하겠다.

둘째, 알고리즘책무성원칙규제태도의매개효과또한알고리즘투명성의매개효과로부

터드러난결과와유사한경향을보여준다. 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긍정적인식은책무성

원칙에대한이용자의규제태도를매개로플랫폼지속이용의도에영향을미친다는점이확인

되었다. 이는알고리즘책무성확보가이용자의신뢰를얻고플랫폼이용을장려하는데있어중

요한요소임을시사한다. 나아가알고리즘책무성은투명성과더불어이용자의부정적인식을완

화하고플랫폼이용을유도하는데기여할수있다. 알고리즘의오류나편향에대해사업자가신

속하고진정성있게대응하고, 개선노력을가시적으로보여준다면, 부정적인식이지속이용의

도로이어지는부정적영향을상쇄할수있음을시사한다. 따라서책무성은알고리즘에대한신

뢰회복의핵심수단으로기능할수있겠다. 한편, 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부정적인식은

알고리즘책무성에대한규제태도를매개로유튜브지속이용의도에부적인영향을미쳤다. 이

러한결과는알고리즘에대한우려와불신을해소하는것이플랫폼운영에있어중요한과제임을

보여준다. 이는책무성메커니즘의실효성을높이고, 이용자와의소통을강화하는등의노력이

필요함을시사한다.

이상의연구결과는몇가지중요한시사점을제공한다. 우선, 이용자의유튜브추천알고리

즘에대한인식은규제에대한목적과취지뿐아니라서비스자체에대한이용여부까지결정하는

핵심적요인될수있다는사실이다. 이는알고리즘규제및정책수립과정에서이용자인식에

대한면밀한고려가선행되어야함을의미할수있다. 문제는이용자가유튜브추천알고리즘을

긍정적으로혹은부정적으로평가하는기준이지극히주관적이고자의적이라는점이다. 다시말

해, 이용자에따라확증편향을강화하는방식의알고리즘추천을오히려긍정적으로인식할수

있다는의미이다. 이렇듯특정이용자들이자신의신념에부합하는정보를선별적으로제공하는

알고리즘을선호할수있다는점은, 알고리즘이오히려정보편식과편향성강화에기여할수있

음을거듭확인해주고있다. 이는서비스제공자가이용자들의상충된알고리즘인식을근거로

서비스제공자가자사에유리한방식으로알고리즘을설계및강화할유인이존재한다는점이다.

이에따라알고리즘의투명성과설명책임성강화를통해알고리즘작동방식에대한이용자의이

해도를제고하고, 이용자-서비스제공자간신뢰형성과상호협력을도모할필요가있음을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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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둘째, 추천알고리즘에대한이용자의부정적인식은규제의작동을무력화시킬수있는주

요요인으로기능할수있다는점이다. 연구결과에서살펴봤듯이, 이용자가일단추천알고리즘

을부정적으로인식한경우, 법제도를통한서비스의신뢰도나만족도제고의여지가감소하는

한편, 서비스제공자에게도서비스이용자가감소하거나급기야서비스중단에이를수있는위

협이될수있음을이연구결과는시사한다. 이는법제도를통한규율은법제도의규율을받는

서비스제공자에대한이용자의근본적믿음과신뢰를바탕으로한다는사실을재확인해주는결

과라하겠다. 또한, 정책입안자가정책마련시서비스제공자가이용자의신뢰를선제적으로확

보할수있는전략을우선하고, 유관규제가후행하는구조가규제의실효성확보에적절한방안

일수있겠다.

끝으로, 책무성원칙이투명성원칙에비해이용자의유튜브지속이용의도에보다긴밀한

관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기본원칙에존재하는핵심원칙들간에차별적효과가존재

함을시사한다. 정책입안자는향후기본원칙개선시, 상대적으로규율의효과가낮게평가되는

요인을보다면밀히검토, 보완할필요가있겠다. 다만, 이연구는책무성원칙과투명성원칙간

에나타나는차이를통계적으로엄밀하게검증하지않았다. 따라서두원칙간차이를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볼수없으며, 원칙들의유의미한차이를확인하기위해면밀한후속검증이요구

된다.

본연구는이러한함의에도불구하고몇가지제한점을내재하고있다. 첫째, 이연구에서

는인공지능기반알고리즘추천서비스에대한규제가운데투명성원칙과책무성원칙을이용

자의규제태도와연결시켜검증하였다. 투명성원칙과책무성원칙을유튜브플랫폼이적절하게

수행한경우, 이러한원칙에따라유튜브플랫폼의신뢰도와이용자의만족도를증진시킬것으

로가정하였다. 그러나신뢰도제고와만족도증진효과는기본원칙이내포하고있는목적이자

취지이므로, 해당원칙들이실제로추천서비스제공자의신뢰도제고와만족도상승으로이어지

는지를경험적으로검증할필요가있다. 아울러조작적정의의문제가제기되고있으나기본원칙

의또다른원칙인공정성원칙에대한매개효과도추가검증이요구된다.

둘째, 이연구는이용자가유튜브추천알고리즘에대한긍정적인식과부정적인식을정교

하게측정할수있는문항구성에한계점을안고있다. 2차자료를활용했다는구조적한계이므

로후속연구는이론적논의에서제기한추천알고리즘의긍정적인식과부정적인식을정교하게

측정할수있는문항을구성할필요가있다.

셋째, 연구분석결과, 선행연구의예측이나주장과달리실제연구의결과가다르게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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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경우가있었다. 대표적인예로, 이용자가알고리즘을긍정적으로인식했음에도불구하고선행

연구(예: Chung &Moon, 2016)의주장과달리본연구에서는윤리적규제(규범)에대한태

도를오히려강화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연구결과가도출된원인은다양하게존재하겠

지만, 알고리즘리터러시에대한이용자의수준이규제인식에영향을미칠수있음을추정할수

있다. 슈무데, 쾨스텐, 몰러, 그리고 치아체크(Schmude, Koesten, Moller, &

Tschiatschek, 2023)은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논거를 제공한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알고리즘에대한이용자의이해도가높을수록, 즉리터러시수준이높을수록알고리즘의복잡성

과잠재적영향력을리터러시수준이낮은개인에비해인지력이높다고주장한다. 이에따라알

고리즘의긍정적측면을높이평가하는개인, 즉알고리즘을긍정적으로인지하는이용자가오히

려특정규제의필요성을더욱강하게인식할수있다. 왜냐하면이들은알고리즘의장점을극대

화하고단점을최소화하기위해일부규제의존재혹은강화는불가피하다고판단할수있기때

문이다. 후속연구는본연구에서추정한알고리즘리터러시와규제인식간의관계를실증적으로

검토할필요가있겠다.

끝으로, 이론적 분석틀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기술수용모델뿐 아니라 통합기술수용모델

(박우승‧오유선‧조재희, 2023 등)을적용해이연구에서제기된연구모형을재검증한다면이론

적틀의확장에기여할뿐아니라이론적정합성에기대어유튜브추천알고리즘의효과를검증할

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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