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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customization and personalization and the 

type of selective exposure that characterizes the current media information environment and the 

online expression of opinion by YouTube user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use of YouTube 

information from a complex perspective, including whether the use of YouTube algorithmic 

recommendations increases the phenomenon of selective exposure or leads to cross-cutting exposure 

to information from different perspectives. In particular, this study did not exclude the customization 

process as an independent process, but considered that it may occur together with the personalization 

process, and considered antecedent factors such as YouTube trust and political affiliation. This study 

showed that the mechanisms by which users express opinions and shape public opinion in the 

YouTube space operate in a complex manner through multiple pathways and multiple factors. 

Personalized users, who consumed information mainly from subscribed channels, actively express their 

opinions by liking and disliking YouTube videos and writing comments. At the same time, users who 

are accidentally exposed to other-side views through YouTube's recommendation algorithms or who 

seek out information from perspectives different from their own are also active in comment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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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information on social media. Ultimately, this study suggested that in YouTube, where 

information on various topics and complex perspectives exists, users can be exposed to a variety of 

videos, whether accidentally or intentionally, and if utilized wisely, it can be made into a public forum 

to foster knowledgeable citizens in a democratic society.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significant results by exploring the complex communication mechanisms in 

the information environment of YouTub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nline media 

environment. YouTube can be a filter bubble or a new alternative public forum, depending on how 

users use it. Our findings support the growing importance of YouTube literacy. Specifically, it can be 

inferred that users who only consume information from subscribed channels are more likely to take 

active actions based on their trust, loyalty, and internal familiarity with the channel itself rather than 

the quality of the message. Blindly and passively consuming information on YouTube can lead to echo 

chambers, filter bubbles, and other phenomena that previous studies have warned about. On the 

contrary, however, if YouTube's recommendation algorithm personalization allows users to be actively 

exposed to a variety of information, YouTube may become a meaningful space for democratic public 

discourse, contrary to existing concerns. 

Keywords: YouTube recommendation algorithm, customization, personalization, selective exposure, 

online communication

국문초록

본연구는최근미디어정보환경의특징인맞춤화와개인화정보이용방식과선택적노출유형이유튜브

이용자의온라인상의견표현과어떠한관계를보이는지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본연구에서는유튜브알

고리즘추천영상을이용하는경우에도선택적노출현상을증가시키는지혹은다양한관점의정보에대

한교차노출(cross-cutting exposure)로이어지는지등복합적인관점에서유튜브정보이용을조명하

였다. 특히 맞춤화(customization) 과정을 독립적인 과정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닌 개인화

(personalization) 과정과함께일어날수있음을고려하고, 유튜브신뢰도와정치정향성등선행요인을

함께고려해서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유튜브공간에서이용자들이의견을표현해서 여론을형성하는메

커니즘은다양한경로와여러요인들의복합적인방식으로작동하였다. 구독채널위주의정보를주로소

비하는이용자맞춤화는유튜브영상에좋아요·싫어요클릭과댓글작성등을통해활발하게의견을표현

하였다. 동시에유튜브알고리즘을통해우연적으로이견에노출되거나스스로자신과다른관점의정보

들을탐색하는이용자들도댓글작성을활발하게하고, 소셜미디어를통한정보공유에적극적인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본연구를통하여필터버블, 에코챔버와 같이유튜브에는부정적효과만이존재하

는것이아님이검증되었다. 이에기반하여여러토픽과복합적인관점의정보가존재하는유튜브공간에

서는우연적이든의도적이든다양한영상에노출될수있으며이를지혜롭게활용한다면민주주의사회에

서식견있는시민을양성하는공론장으로서만들수있을것임을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본연구는기존

온라인미디어환경과다른유튜브정보이용환경속에서의복합적인커뮤니케이션메커니즘을탐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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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실무적으로 유의미한결과를제공했다고볼수 있다. 유튜브는이용자가어떻게 이용하느냐에따

라필터버블이될수도, 새로운대안공론장이될수도있다. 본연구결과는유튜브리터러시에대한중

요성이갈수록커지는이유를뒷받침해준다. 구체적으로구독채널위주의정보만을소비하는이용자들은

메시지의질적수준보다채널자체에대한신뢰도와충성도, 내적친밀감등에기반해적극적인행동성향

을보이는것으로추론할수있다. 맹목적이고수동적인태도로유튜브정보를받아들이게되면기존연구

들에서우려한것처럼에코챔버, 필터버블등의현상에갇힐수있다. 그러나정반대로유튜브추천알

고리즘개인화방식을통해다양한정보에적극적으로노출될수있다면, 기존의우려와다르게유튜브가

민주주의공론장으로서의미있는공간으로자리잡을수있을것이다.

핵심어: 유튜브추천알고리즘, 맞춤화, 개인화, 선택적노출, 온라인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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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및문제제기

최근미디어환경의가장큰특징은포털, 유튜브등온라인플랫폼을통해정치사회정보를습

득하는시민들이증가하고있고, 미디어이용자들이소셜미디어등온라인공간에서많은사람들

에게다양한형태로자신의의견을표현하고있다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온라인플랫폼중에

서도유튜브의영향력이갈수록증가하고있다는점에주목하였다. <2023 언론수용자조사>에

따르면국내온라인동영상플랫폼이용률은유튜브가 99.6%로타플랫폼에비해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매체 영향력 조사 결과에서도 레거시 미디어인 조선일보(1.8%)와 연합뉴스

TV(1.8%)보다유튜브(2.5%)의영향력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포털과유튜브등온라인플랫폼의이용자효과를검증한기존연구들은추천알고리즘을

통한정보이용환경에주목해왔다. 그중대부분은추천알고리즘에의한정보이용환경이폐쇄

적이기때문에이용자들에게‘에코챔버(echo chamber)’ 혹은 ‘필터버블(filter bubble)’ 등을

유발할수있음을지적하였다(Cho et al., 2020). 한편이와반대로알고리즘을통한정보추천

이오히려이용자들에게다양한정보를제공할수있고, 이견에대한우연적노출을증가시키는

등긍정적효과로이어질수있음이제시되기도하였다(Haim et al., 2018; Möller et al.,

2018; Nechushtai &Lewis, 2019).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는유튜브정보환경에서선택적노출과교차노출현상이모두발

생할수있으며, 이용자들의정보이용방식에따라노출유형에차이가나타날수있음을검증하

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최근 온라인 미디어 이용환경에서 발견되는 뚜렷한 변화 중, 맞춤화

(customization)와 개인화(personalization) 현상에주목하였다. 맞춤화는이용자가선호하

는매체, 토픽, 논조등을능동적이고주체적으로선택해서이용하는경우를의미하는반면, 개

인화는온라인플랫폼에서서비스하는알고리즘을통한추천정보를이용하는경우를의미한다

(Sundar & Marathe, 2010). 이와같은현상은유튜브에서도확인할수있다. 먼저유튜브

구독채널의정보위주로이용하는경우는맞춤화(customization) 이용방식으로 볼수있다.

또한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추천 동영상을 통한 정보 이용방식의 경우에는 개인화

(personalization)로규정할수있다. 이에따라, 본연구는맞춤화, 개인화방식의유튜브정

보이용환경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한편미디어이용자가자신이관심있는토픽이나자신의관점과일치하는정보를선호하는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 효과는 많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 검증된 바 있다

(Hollander, 2008; Stroud, 2010). 기존선택적노출연구들은주로이용자의정치적성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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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매체혹은논조가일치하는뉴스를소비하는등이용자정파성에따른뉴스편향성지각

과선택을검증하였다(김경희·송경재, 2018; 현기득·서미혜, 2019). 다만기존연구들에따르

면, 소셜미디어나유튜브등을통한정보이용의증가가정파적뉴스소비및선택적노출을강

화하는지에대해서는결론이일치하지않는다. 소셜미디어등온라인미디어환경에서는누구나

쉽게자신의성향에맞는정보를선택할수있기때문에정파적미디어이용과선택적노출이강

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한규섭 등, 2013; 황유선, 2013; Garrett, 2009;

Knobloch-Westerwick &Meng, 2009), 이용자들이오히려자신의성향과다른정보, 즉이

견에우연적으로노출될가능성이많다는주장도제기된다(Brundidge, 2010; Choi & Lee,

2015).

본연구에서는정파성을갖고있지않은온라인동영상플랫폼유튜브를이용하는데있어

서이용자의정보이용방식에따라선택적노출, 교차노출, 선택적회피가발생하는메커니즘을

검증하고자한다. 예컨대, 유튜브이용자가구독해놓은채널에서제공하는첫화면동영상위주

로정보를소비하는경우에는맞춤화(customization) 과정이활성화되어선택적노출현상으

로이어질수있다. 반면, 유튜브시스템알고리즘이추천해주는추천동영상위주로정보를소

비하는이용자의경우에는개인화(personalization) 과정이활성화될수있다. 이경우이용자

는평소관심이없는토픽이나기존신념과다른관점의정보를소비할수있다는점에서우연적

교차노출로이어질수있으며, 이와정반대로추천동영상중관심없는토픽이나자신의성향

과다른채널을차단하는선택적회피로이어질가능성도존재한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유

튜브이용자의이용방식(맞춤화, 개인화)에따라정보노출(선택적노출, 교차노출, 선택적회

피)유형이어떻게달라지는지탐색하는것을목표로한다.

나아가기존의연구들은선택적노출과양극화간상관관계까지검증한바있다. 온라인이

용자들이자신의신념과일치하는정보만을선택적으로소비하게되면정치집단간갈등이심화

되거나(Sunstein, 2007), 대통령선거에서유권자의선택적노출이정치집단에대한태도극

화에영향을미친다는연구(Stroud, 2010) 등이대표적이다. 국내연구에서도정파적미디어

이용(이나연·조윤정, 2017)이나선택적노출이태도양극화에간접적영향을미치는것을검증

하였거나특정정당후보의정보에대해선택적으로노출될수록해당후보자에대해우호적으로

인지(노정규·민영, 2012)하는것을밝혀낸바있다. 최근뉴스추천알고리즘에대한연구에서

는이용자의추천알고리즘이해도와인식에따라선택적노출및우연적노출이달라질수있음

이검증되었다(이슬기·강신후, 2024).

본연구에서도나아가유튜브에서정보를이용한방식에따른이용자의후속행동성향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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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살펴보고자한다. 유튜브이용자들의이용방식과정보노출유형이좋아요·싫어요클릭, 댓글

작성등온라인상의견표명및유튜브링크주변에공유하기등온라인상에서의정보공유등후

속행동성향으로이어진다면특정이슈에대한온라인상의여론형성에큰영향을미칠수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이습득한정보에대해얼마나비판적으로받아들이는지에서나아가실제온·

오프라인상에서자신의의견을얼마나적극적으로표현하며정보를주변에확산·공유하는지참

여효과까지심층적으로파악할필요가있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는유튜브이용자가정보를습득함에있어서어떠한방식(맞춤화,

개인화, 키워드검색)으로이용하는지에따라정보노출유형(선택적노출, 교차노출, 선택적회

피)에어떠한차이가있으며궁극적으로추가정보탐색과온라인상의견표현등후속행동성향

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탐색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이를통해기존유튜브이용자연구들

의한계를보완하며유튜브환경에서발생하는다양한형태의커뮤니케이션특성을새로운관점

에서규명할수있다. 궁극적으로유튜브를통한정보습득이일상화가된현재미디어환경에서

유튜브플랫폼의양면성을조명함으로써, 능동적이고식견있는시민들의공론장으로서유튜브가

기능할수있도록전략을모색하며참여시민양성을위한유튜브리터러시가갈수록중요해짐을

제안하고자한다.

2. 이론적논의

1) 유튜브정보이용방식: 맞춤화, 개인화

디지털기술이발달하면서대부분의정보소비가온라인플랫폼을통해발생하고있으며(Haim

et al., 2018), 특히국내의경우에는유튜브를통한정보이용이압도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

났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나아가<2023 언론수용자조사>에따르면, 미디어이용자가인

식하는유튜브의영향력(2.5%)은 조선일보(1.8%)와연합뉴스TV(1.8%) 등레거시미디어의

영향력을넘어서면서유튜브공간에서의정보소비및효과에대한심층적인분석과논의가중요

해지는상황이다.

온라인환경에서이용자가정보를이용하는방식은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하나는이용

자가직접맞춤설정을하는맞춤화(customization)이고, 다른하나는시스템알고리즘이이용

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맞춤 추천하는 개인화(personalization) 방식이다(Dylko,

2016; Sundar &Marathe, 2010). 이는이용자가자신의선호를능동적으로밝히는명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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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explicit personalization)와이용자의온라인행동데이터에대한알고리즘분석을통

한추천시스템인암시적 개인화(implicit personalization) 등의개념으로 사용되기도한다

(Thurman&Schifferes, 2012). 기존연구들은구글, 야후, 네이버등포털사이트의맞춤화

정보이용환경에주목했다(노정규·민영, 2012; 유연등, 2020; Kalynaraman & Sundar,

2008; Sundar &Marathe, 2010). 주로이용자들이자신이원하는매체와관심있는이슈

(정치, 경제, 국제, IT, 문화, 스포츠, 연예등)를중심으로뉴스를소비하면서특정매체나이슈

를선택혹은배제하며자신에게맞는정보환경을구축할수있게된상황에주목한것이다.

맞춤화와개인화는현대미디어환경에서중요해지는개념으로특히유튜브, 포털등지

속적으로 이용자와 상호작용을 늘려가는 온라인플랫폼 환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도가

높아지고있다(Cho et al., 2020; Sundar &Marathe, 2010). 이를유튜브환경에적용한

다면유튜브이용자들이정보를이용하는방식도세분화할수있다. 첫번째는이용자가자신이

구독한채널을중심으로정보를이용하는방식, 두번째는유튜브알고리즘이추천해주는영상

을중심으로정보를이용하는방식이대표적이다. 다시말해유튜브맞춤화는이용자가직접자

신의선호도에따라인터페이스나콘텐츠를조정하는과정을의미한다. 특정채널을구독하거

나관심있는주제를선택하는것이대표적인예시이다. 이는이용자주도적이고명시적인선택

을통해이루어지는수동적프로세스라고간주할수있다. 반면유튜브개인화는시스템이이용

자데이터를기반으로콘텐츠를자동조정하는과정을의미한다. 추천알고리즘이이용자의시

청기록을분석하여관련콘텐츠를제안하는것이대표적인예시이다. 이는시스템주도적이며

암묵적인데이터수집및분석을통해이루어지는자동화프로세스로간주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유튜브정보이용방식을맞춤화, 개인화로구분한다. 구체적으로이용자가

직접설정한구독채널등을통해정보환경을조절하는경우를맞춤화(customization)로정의

하고,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설정한 시스템을 통해 환경이 조절되는 경우를 개인화

(personalization)로정의하여각각의이용방식을측정한다.

한편기존연구들은주로시스템알고리즘에의한개인화(personalization) 보다는이용

자가 직접 자신의 선호에 따라 매체와 이슈 등 정보 노출 환경을 설정하는 맞춤화

(customization)에초점을맞춰왔다. 이에따라맞춤화에정보환경이이용자에게미치는영향

에대해서는다양한관점에서연구가진행되었다. 먼저일부연구들은정보맞춤화환경으로인

하여폐쇄적으로정보를이용하게되고, 미디어이용자들의태도와신념이경직되는결과로이어

짐을지적해왔다(Cho et al., 2020). 그러나반대로맞춤화환경으로인해이용자들이폭넓은

정보를이용할수있게됨으로써반드시정보다양성저해로이어지는것은아니라는경험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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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다(박승택 등, 2017; Haim et al., 2018; Nechushtai & Lewis,

2019).

지금까지는포털이나SNS에서의정보이용에주목하는경향이많았기때문에시스템개인

화보다는이용자의의식적인구독환경에주목하는것이적절했던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앞서

언급한것처럼국내의경우유튜브를통한정보이용이압도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그영향력

또한일부전통매체를앞서는상황에서는다양한이용방식에따른영향을살펴볼필요가있어보

인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에서는유튜브이용자의맞춤화방식뿐만아니라, 수동적개인화

(personalization), 즉알고리즘에의해수동적이며우연적으로제공되는정보에대한효과를

탐색하는것역시의미있는논의를이끌어낼수있을것으로판단하였다. 유튜브추천동영상

이용등알고리즘으로인한정보환경개인화는유튜브이용자들의중요한정보이용방식으로자

리잡았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본연구는국내미디어이용자들이정보를많이접하고있고, 영향력이갈수록

확대되고있는유튜브정보이용환경을연구대상으로설정하였다. 유튜브내에서맞춤화, 개인화

정보이용방식에영향을미치는선행요인을파악하고, 각각의이용방식에따른후속변인들에대

한영향을논의함으로써유튜브커뮤니케이션의특성을새로운관점에서규명하고자한다.

2) 정보이용방식에따른선택적노출, 교차노출, 그리고선택적회피

유튜브내에서의정보이용은선택적노출(selective exposure) 현상으로이어질수있다. 선

택적노출은이미포털, 유튜브와같은맞춤화정보환경을고려하기전부터온라인상여론양극

화의주요원인으로간주되어왔다(황유선, 2013; Stroud, 2010). 선택적노출은온라인미디

어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자신의 신념이나 관점과 일치하는 정보를 선호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Stroud, 2010), 사람들이자신의태도와일치하는정보에더집중하고그것을더신뢰하는경

향이있다는페스팅거(Festinger, 1957)의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이론과도 이

어진다(노정규·민영, 2012; 신동호·이종혁, 2014).

정보맞춤화(customization)는정보관여, 이해, 정교화, 태도등이용자의정보처리과

정전반에걸쳐영향을미칠수있다. 이는맞춤화과정속에서이용자가정보선택의능동적주

체로서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인식(self-as-source)이 강화되는 등 맞춤화의 주체적 모형

(agency model of customization)으로도설명이가능하다(Sundar, 2008). 반면이용자가

자신이선호하는매체, 이슈, 논조등을직접선택하면서폐쇄적정보환경이조성되어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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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으로노출되는등필터버블(Pariser, 2011)이나에코챔버(Sunstein, 2009) 등으로이

어져민주주의시민양성에부정적효과를가져올수있다는지적도동시에제기된다(Sundar

&Marathe, 2010).

본연구에서는기존연구에서논의한결과를바탕으로유튜브에서구독채널위주의정보

를이용하는맞춤화(customization) 과정의결과로선택적노출현상이발생하는지검증하고

자한다. 구독채널위주의정보이용등맞춤화이용방식은이용자가선호하는이슈, 논조, 관심

사, 그리고선행요인과일치하는정보에우선적으로노출될수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아래의

가설을설정하였다.

연구가설1.유튜브구독채널위주의맞춤화(customization) 정보이용방식은이용자의선택적

노출에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한편온라인에서우연적으로정보에노출되는것에관련된연구들이증가하면서선택적노

출의 확산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Bennett &

Iyengar, 2008; Brundidge, 2010; Fletcher &Nielsen, 2017). 대부분의사람들은다양

한온라인플랫폼과사이트를통해정보를접하며(Garrett et al., 2013), 특히여가적목적으

로인터넷을사용할때정보를접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Tewksbury et al., 2001). 정보

유용성(information utility)을증가하려는목적을가지고의도적으로자신과다른관점의정

보를찾는경우도일부있으나(Valentino et al., 2009), 대부분의사람들은온라인에서우연

히이견에노출된다. 이러한우연적교차노출의경우에는이용자가능동적으로다른관점의정

보를 찾은 경우와 다르게 후속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도 밝혀진 바 있다

(Wojcieszak &Mutz, 2009).

많은학자들은인터넷공간에서의정보이용이논의되기시작했던초기에인터넷이이용자

들이이견에노출될기회를제공할것으로예상했다(Papacharissi, 2002; Stromer-Galley,

2003). 이용자가의도하지않아도우연적으로이견에노출될수있는기회가많기때문이다. 특

히논의초기에는소셜네트워크를이용해교류하는사람들이증가하면서SNS를많이이용할수

록 다양한 관점에 노출될 기회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등장했다(Choi & Lee, 2015;

Kim, 2011; Lee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이용, 즉 개인화(personalization) 과정이

맞춤화(customization) 과정에비해복잡한메커니즘을보일것으로예상한다. 구독채널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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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유튜브정보를이용하는맞춤화(customization)의 경우에는유사한견해와관점의정보에

이용자가능동적·의도적으로노출될수있으나알고리즘을통한개인화(personalization)의경

우에는관심이없는이슈혹은이용자와상반되는관점과논조의정보에도우연적으로노출되는

등상반된결과를예상할수있다(Dvir-Gvirsman et al., 2016; Flaxman et al., 2016).

이처럼유튜브추천알고리즘을통해영상에주로노출되는경우, 선택적노출현상이증가

되는지혹은우연적으로다양한관점의정보에대한교차노출(cross-cutting exposure)이발

생하는지에대한연구가필요한상황이다. 특히앞서논의한맞춤화(customization) 과정을독

립적인과정으로배제하는것이아닌개인화(personalization) 과정과함께일어날수있음을

고려하고, 유튜브신뢰도와정치정향성등선행요인을함께고려해서탐색할필요가있다.

이와같은논의에기반하여본연구에서는유튜브추천알고리즘을통해발생하는우연적

노출(incidental exposure) 효과에주목하였다. 사람들은정보를얻으려는의도를갖지않은

상황에서도우연적으로정보에노출될가능성이있으며의도적으로정보를추구하는경우에얻

는 정보 이상을 습득하기도 한다(Tewksbury et al., 2001; Yadamsuren & Erdelez,

2010). 특히유튜브상에서는알고리즘에의한추천영상소비가활발히진행되면서평소주목하

지않았던이슈혹은다른관점의정보에우연히노출될가능성이높다. 다만우연적으로노출되

는정보중에서도자신과견해가일치하는정보가있을수있는반면, 견해가상반되는이견에의

교차노출(cross-cutting exposure)이동시에발생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추천알고리즘

을통하여우연히노출되는정보들중이용자가자신과견해가다른정보를얼마나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즉교차노출효과에한정하여논의를진행하였다.

나아가본연구에서는선택적노출유형중, 자신의신념과부합하지않는정보를배제하는

선택적회피(selective avoidance) 현상에도주목한다. 앞서논의한선택적노출과교차노출

외에도 이용자들은 자신의 신념과 불일치하는 정보를 회피하는 욕구도 갖기 때문이다(Dylko,

2016). 특히유튜브에서는동영상첫화면섬네일(Thumbnail)을통해관심없는주제이거나자

신의기존신념에반하는채널이다시는추천되지않도록차단하는선택적회피가가능하다. 다

시 말해,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른 개인화(personalization) 과정을 거쳐 정보에대한 우연적

교차노출이라는긍정적효과가가능하다면정반대로의도적으로이견에대한노출을배제하는

선택적회피라는부정적효과도고려해야할것이다.

이처럼유튜브알고리즘추천영상이용등정보개인화과정에따른정보노출유형(선택

적노출, 우연적교차노출, 선택적회피)의관련성에관해서는이론적논의가일치하지않고,

여전히국내외미디어환경에따른논쟁이이어지고있다. 본연구자는이와같은논의에근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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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연구문제를설정하였다.

연구문제1-1. 유튜브알고리즘추천영상위주의개인화(personalization) 정보이용방식은이

용자의견해와일치하는정보에대한선택적노출과어떠한관련성을보일것인가?

연구문제1-2.유튜브알고리즘추천영상위주의개인화(personalization) 정보이용방식은이

용자의견해와일치하지않는정보에대한우연적교차노출과어떠한관련성을

보일것인가?

연구문제1-3.유튜브알고리즘추천영상위주의개인화(personalization) 정보이용방식은이

용자의견해와일치하지않는정보를차단하는선택적회피와어떠한관련성을보

일것인가?

3) 정보이용방식과정보노출유형이온라인의견표현에미치는영향

본연구에서온라인상여론이형성되는과정이나이용자들이정보를처리하는과정에있어서주

목하는행동변인은온라인상의견표현이다. 전통적오프라인참여보다수월하고온라인환경에

서이용자가효율적으로의견을표현할수있는방식이다양하기때문이다. 특히온라인의견표

현은전통적방식인제도적(institutional) 참여가아닌정보에관한의견표현이나정보공유

등으로 관여하는 숙고적(deliberative) 혹은 표현적(expressive) 참여로 간주할 수 있다

(Kümpel et al., 2015; McLeod et al., 1999). 이러한관점에서본연구에서는온라인상의

견표현을좋아요·싫어요클릭, 댓글작성, 소셜미디어에서의정보공유등으로참여변인을정

의한다.

본연구는먼저유튜브정보이용방식이온라인상의견표현과연관성이있음을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정보맞춤화(customization) 방식은이용자가직접선호하는신뢰하는채널

에서제공하는정보이기때문에이용자가보다많은관여도를형성하게되고(Kang &Sundar,

2016), 더몰입하며(Sundar et al., 2016), 댓글작성이나좋아요클릭등해당정보에대해

적극적으로자신의의견을표현하는경향으로이어질수있다(Dylko, 2016; Mutz, 2006). 한

편정보개인화(personalization) 방식은앞서선택적노출유형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상

반된결과예측이가능한것처럼추가정보탐색과온라인상의견표현에있어서어느방향의연관

성을갖는지에대해연구문제설정을통해검증이필요하다. 이에따라아래의연구가설및연구

문제를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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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2-1. 유튜브구독채널위주의맞춤화(customization) 정보이용방식은이용자의추

가정보탐색에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연구가설 2-2. 유튜브구독채널위주의맞춤화(customization) 정보이용방식은이용자의온

라인상의견표현에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연구문제2-1.유튜브알고리즘추천영상위주의개인화(personalization) 정보이용방식은이

용자의추가정보탐색과어떠한관련성을보일것인가?

연구문제2-2.유튜브알고리즘추천영상위주의개인화(personalization) 정보이용방식은이

용자의온라인상의견표현과어떠한관련성을보일것인가?

한편맞춤화, 개인화등정보이용방식이선택적노출이나교차노출로이어질때특정정

보에대한온라인상공유나확산또한달라질것으로예상할수있다. 특히온라인에서선택적

노출은이용자의관심이슈에대한활발한표현으로이어진다(Vraga et al., 2015). 기존연구

들에따르면, 선택적노출은태도양극화로이어지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유사한관점의의견

을 갖는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며 온라인 공간에서 의견 표현을 수월하게 하는 경향을 보인다

(Dylko, 2016). 이는노이만의침묵의나선이론과도연결지어설명이가능하다. 즉사람들은

자신의의견이지배적이라고느낄때더욱적극적으로의견을표현하는경향이강해지기때문이

다(Noelle-Neumann, 1974). 본연구에서도유튜브이용자들의맞춤화과정에서선택적노출

이증가하면자신이지지하는정보에대해추가정보를탐색하거나좋아요·싫어요클릭, 댓글작

성, 온라인상정보공유및확산등의방식으로의견을적극적으로표현할것을예상할수있다.

연구가설3-1. 자신의견해와일치하는정보에대한선택적노출은이용자의추가정보탐색과정

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연구가설3-2. 자신의견해와일치하는정보에대한선택적노출은이용자의온라인상의견표현

과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그렇다면이용자가자신의견해와일치하지않는정보, 즉이견에우연히노출될경우나타

나는반응도예상해볼수있다. 침묵의나선이론에따르면, 자신의견해와반대되는정보에우

연히노출될때이용자는침묵을유지하는경향을보일수있다. 사람들은자신이소수에속한다

고생각할 때의견차이로 인해 사회로부터고립되거나배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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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le-Neumann, 1974). 실제로소셜미디어에서자신의신념에반대되는정보에많이노출

되는이용자들은침묵을유지하는경향이있으며, 다른사람들로부터배제당하는두려움이주요

원인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Gearhart &Zhang, 2015).

그러나이와반대로우연적노출이오히려적극적인정보탐색이나의견표현으로이어진

다는연구결과도존재한다. 전통적으로미디어를통한정보소비는이용자의사회적정체성을

재강조하는방식으로정보를탐색하고처리하려는욕구에의해발생한다(Slater, 2007). 개인

이정보를처리하고반응하는메커니즘은자아개념과밀접하게연관된신념및가치관과연관

되어있기때문이다(Knobloch-Westerwick &Meng, 2011). 따라서이용자가자신의신념

과반하는정보를접하게되면정체성위협을받게되면서그정보로부터회피하는경우가나타

날수도있는반면, 시간이지남에따라자신의정체성을회복하기위해자신의정보와일치하

는 추가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려는 의지가 증가할 수도 있다(Slater, 2015; Weeks et

al., 2017).

나아가오히려이견에노출된이후적극적으로의견표현을촉진한다는연구들도나타났다.

특히해당이슈에대해관심이적거나참여경험이적을수록이견에노출될때쉽게의견표현에

참여할수있다는것이다(Valeriani &Vaccari, 2016). 또한자기확인(self-affirmation) 동

기가작동해서오히려자신과일치하는의견을가진사람들과대화하고싶은욕구가발생하기때

문에 결과적으로 온라인상 의견 표현을 더 활발하게 한다는 결과도 나타났다(Weeks et al.,

2017).

이와 같은 논의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이용자들의 우연적 교차 노출

(cross-cutting exposure)이적극적인추가정보탐색과온라인상의견표현에어떠한방향으로

영향을미치는지를아래의연구문제를통해검증하고자한다.

연구문제3-1.자신의견해와일치하지않는정보에대한우연적교차노출은이용자의추가정보

탐색과어떠한관련성을보일것인가?

연구문제3-2.자신의견해와일치하지않는정보에대한우연적교차노출은이용자의온라인상

의견표현과어떠한관련성을보일것인가?

본연구에서는연구문제와연구가설이혼재되어있다. 맞춤화(customization)의경우기

존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방향성 수립이 가능하여 연구가설을 수립한 반면, 개념화

(personalization)의경우에는명확한방향성예상이어려워연구문제로설정하였다. 이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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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혼란을방지하고자연구문제와연구가설을이론적논의의흐름가운데명시하고자노력하였

으며최대한개념이섞이지않도록구분하여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본연구에서설정한연구가

설과연구문제를종합한최종연구모형은아래<Figure 1>과같다.

3. 연구방법

1) 자료수집및분석대상

본연구에서설정한연구문제와가설을검증하기위해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하여자료를수집

하였다. 설문조사는국내설문조사전문업체글로벌리서치를통해2024년 7월16일부터2024

년7월26일까지실시하였다. 해당업체의패널중지난1주일간유튜브를이용한적이있는응

답자를모집단으로하고, 인구통계에기반을둔할당표집을통해표본을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불성실응답을제외한총1,173명의응답데이터가분석에사용되었다. 한편본연구에서는정보

탐색및의견표현등변인을측정하기위하여기후위기이슈에한정하여문항을구성하였다. 이

념적성향에영향을받지않는비정치적이슈이면서많은사람들이중요하다고인식하고는있지

만직접적인관여도가크게높지않은주제로서적합하다고판단하였다.

응답자들의평균연령은 40.2세였으며, 남성의비율은 50.0%로응답자의성별이고르게

분포되었다. 응답자의월평균소득은4.72로나타났으며(① 100만원미만② 100∼200만원미

만③ 200∼300만원미만④ 300∼400만원미만⑤ 400∼500만원미만⑥ 500∼600만원미

만⑦ 600∼700만원미만⑧ 700∼1,000만원미만⑨ 1,000만원이상), 교육수준으로는대학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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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혹은 졸업 비중이 가장 높았다(68.6%). 거주 지역의 경우, 서울(37.2%), 경기도

(23.3%), 부산광역시(6.0%), 인천광역시(5.4%), 대구광역시(4.5%), 경상남도(3.7%), 대전

광역시(3.2%) 등의순으로분포되었다. 응답자의평균정치성향은 3.07점(1 = 매우보수적

∼5 =매우진보적), 평균정치관심도는3.35점(5점척도기준)으로나타났다.

2) 조작적정의및변인의측정

(1) 정보이용방식(YouTube Environments)

앞서논의한것처럼본연구에서는유튜브를통한정보이용방식을맞춤화(customization), 개

인화(personalization)로 구분했다. 이를측정하기위해기존연구들(유연외, 2020; Beam

&Kosicki, 2014)에서사용한측정문항을유튜브이용환경에맞게수정하여질문하였다.

먼저맞춤화의경우에는유튜브를이용하여정보를습득할때자신이구독하고있는채널

에서업로한동영상정보를중심으로맞춤설정을얼마나적극적으로하는지5점척도상에서질

문하였다. 구체적인측정문항은 “나는유튜브첫화면에나타나는구독채널위주로정보를이

용한다”를활용하였다. 마찬가지로개인화의경우에는유튜브알고리즘을통한추천영상을중심

으로정보를습득하는정도를5점척도상에서질문하였으며, “나는유튜브추천동영상에나타나

는정보를주로이용한다”를활용하였다.

위의질문을5점척도로측정한뒤, 응답자별로맞춤화측정문항의점수가개인화측정문

항의점수보다높을경우맞춤화이용방식을주로이용하는응답자로정의하였으며, 반대로개인

화측정문항의점수가맞춤화측정문항의점수보다높을경우개인화이용방식이주된유튜브

이용환경인응답자로정의하였다. 이와같은개념의조작적정의를통계분석에활용하기위해

응답자의개인화점수대비맞춤화점수의상대적비율을계산함으로써유튜브정보이용방식변

인을재구성하였다(M=1.07, SD=.42, min=.25, max =5).

(2) 정보노출유형(Exposure Type)

유튜브 이용자의 정보 노출유형은 선택적 노출(seslective exposure), 교차 노출

(cross-cutting exposure), 그리고 선택적 회피(selective avoidance)를 각각 측정하였다.

위크스등(Weeks et al., 2017)의연구에서사용된문항을유튜브환경에맞게재구성하여 5

점척도상에서측정하였다. 먼저선택적노출의경우 “나는유튜브에서나의견해와일치하는정

보위주로이용한다”를활용하였고, 교차노출은 “나는유튜브에서나의견해와반대되는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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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이용한다”, 그리고선택적회피는 “나는유튜브에서나의견해와반대되는정보를제공하는

채널을차단한적이있다”를활용하였다.

앞서정보이용방식과마찬가지로 위의 질문을 5점 척도로측정한 뒤, 응답자별로 선택적

노출측정문항의점수가교차노출측정문항의점수보다높을경우평소선택적노출성향이

더높은응답자로정의하였다. 반대로교차노출측정문항의점수가선택적노출측정문항의

점수보다높을경우평소교차노출성향이더높은응답자로정의하였다. 이와같은개념의조

작적정의를통계분석에활용하기위해응답자의교차노출점수대비선택적노출점수의상대

적비율을 계산함으로써유튜브 정보노출유형변인을재구성하였다(M = 1.16, SD = .52,

min=.2, max =5)로나타났다.

(3) 추가정보탐색(Information-Seeking)

본연구에서추가정보탐색행위는최근주목받고있는정치사회이슈인기후위기정보로한정

하였다. 따라서기후위기와관련된다양한관점의정보를능동적으로찾는행위로정의하였다.

응답자들이해당정보를접한이후추가정보를탐색할의향을측정하기위해설문중간에최근

정치사회이슈인기후위기와관련된유튜브영상첫화면을조작해보여준뒤, 해당섬네일에등

장한이슈에대해추가정보를탐색할의향을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나는기후위기와관련된

정보를얻기위해노력할것이다” “나는기후위기와관련된추가정보를찾아볼것이다”를5점척

도로측정한뒤평균을산출하였다.

(4) 온라인상의견표현

온라인상의견표현은①좋아요·싫어요클릭(like/dislike)②댓글작성(comments)③동영

상공유(sharing) 등세가지로정의하여각각측정하였다. 본연구에서는유튜브로접한기후

위기이슈와관련된동영상에좋아요·싫어요버튼을누를것인지, 댓글작성을통해자신의의

견을보다적극적으로표현할것인지, 그리고유튜브동영상을SNS 등소셜미디어를통해외

부에알릴의향이있는지등을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나는유튜브영상에좋아요혹은싫어

요를누를것이다” “나는유튜브영상에댓글을작성할것이다” “나는유튜브영상링크를소셜

미디어에공유할것이다”를5점척도로측정하였다.

(5)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인으로 성별(gender), 연령(age), 교육수준(education), 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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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정치성향(political ideology), 정치관심도(political

interest) 등정치정향성변인, 그리고유튜브이용빈도(YouTube use frequency)와유튜브

신뢰도(YouTube reliability) 등이용자의미디어이용행태변인군까지포함시켰다. 종이신문,

텔레비전, 포털검색사이트, 소셜미디어, 유튜브등을얼마나자주이용하는지빈도에대해5점

척도상에서 질문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정치 성향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자신의정치 성향이

‘1(매우보수적이다) ∼ 5(매우진보적이다)’의 5점척도상에서어디에해당하는지답하게하여

측정하였다.

2) 통계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정한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를실시하였다. 먼저독립변인을세블록으로구성하였

는데, 첫번째블록과두번째블록은통제변인이해당한다. 첫번째블록은성별, 연령, 교육수

준, 소득수준, 정치성향, 정치관심도등인구통계학적정보와정치정향성정보를, 두번째블록

은미디어관련변인군(유튜브이용빈도, 유튜브신뢰도)으로구성하였다. 세번째블록은본격적

인연구가설검증을위한유튜브이용방식변인군(맞춤화, 개인화)으로구성하였다. 첫 번째와

두번째블록변인군을통제변인으로포함한이유는기존연구결과를바탕으로볼때미디어이

용자의정보처리및참여행위에있어서가장영향력이큰요인들로나타났기때문에그영향력

을배제하기위해서다.

다음으로정보노출유형(선택적노출, 교차노출)을세번째블록으로설정해앞의회귀분

석에포함된통제변인블록과이용자의이용방식변인군블록은그대로포함한상태에서연구모

형에추가하였다. 마지막블록에는본연구의최종종속변인인이용자의추가정보탐색과온라

인상의의견표현변인군을추가함으로써앞서설정한독립변인과종속변인간의관계를순차적

으로위계적다중회귀분석을통해검증할수있었다. 본연구의회귀모형에포함된모든변인

간의상관관계와기술통계는<Table 1>에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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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Gender 1

2. Age -.02 1

3. Education -.04 .04 1

4. Income -.12* .26* .27* 1

5. Political Ideology .09 -.01 .02 .01 1

6. Political Interest -.11* .17* .09 .15* .16* 1

7. YouTube Environments

(Customization)
-.02 -.02 -.01 .02 .05 .01 1

8. Exposure Type (Selective) .03 .04 -.05 .01 .02 .10 .15* 1

9. Information-Seeking .05 .02 -.02 .06 .04 .24* .05 .03 1

10. Like / Dislike -.03 .07 -.07 .08 .02 .22* .09 .03 .54* 1

11. Comments -.06 .09 -.06 .10* .04 .19* .04 -.03 .53* .69* 1

12. Sharing -.02 .04 -.04 .08 .03 .18* .02 -.02 .54* .64* .79* 1

M 1.50 40.24 3.84 4.72 3.07 3.35 1.84 2.02 3.26 2.89 2.65 2.55

SD .50 11.53 .75 2.18 .76 .89 .83 .87 .86 1.21 1.19 1.18

Note. Gender(성별), Age(연령), Education(교육수준), Income(소득수준), Political ideology(정치 성향), Political

interest(정치 관심도), YouTube environments(유튜브 이용방식; 맞춤화), Exposure type(정보노출 유형; 선택적 노출),

Informmation-seeking(추가정보탐색), Like/Dislike(좋아요/싫어요클릭), Comments(댓글작성), Sharing(동영상공유)

*p < .05. **p < .01. ***p < .001. N=1,173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Zero-Order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4. 연구결과

1) 유튜브이용방식이정보노출유형에미치는영향

연구문제1은유튜브정보의선택적노출에영향을미치는변인을 (1) 미디어이용변인군(유튜

브이용빈도, 유튜브신뢰도), (2) 유튜브이용환경(맞춤화, 개인화)로구분하여각각어떠한

관계에있는가를탐색하고자하였다. 인구통계학적변인및정치정향성변인을통제변인으로설

정하고, 정보의선택적노출을종속변인으로한위계적회귀분석모형에대한결과는<Table 2>

와같다.

먼저, 여섯가지의통제변인들중연령과정치관심도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력을보

였다. 구체적으로정치에대한관심이많을수록유튜브정보에대해선택적으로노출하는경향이

높았다(β = .12, p < .001). 한편연령과정치적성향등은선택적노출과통계적으로유의미

한관계를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블록은미디어변인군을투입했는데유튜브이용빈도(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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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p < .01)와유튜브신뢰도(β =.47, p < .001) 모두선택적노출과유의미한정적관계를

갖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유튜브이용환경, 즉맞춤화와개인화정도가선택적노출에

미치는영향에있어서는맞춤화수준이높을수록, 즉평소유튜브구독채널위주로정보를이용

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선택적 노출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5, p < .01)

(<Table 2> 참조).

다음으로유튜브에서교차노출(cross-cutting exposure) 성향에영향을미치는변인을

선택적노출과동일한변인군으로구분하여관계를탐색하였다. 먼저통제변인군인첫번째블록

에서는연령(β = -.01, p < .01), 교육수준(β = -.07, p < .05), 소득수준(β = .03, p <

.05), 정치관심도(β = .10, p < .01) 변인이교차노출에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미디어

변인군에서는유튜브신뢰도가높을수록교차노출에도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β 

= .46, p < .001). 그러나유튜브이용빈도는교차노출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

나면서, 앞서유튜브를많이이용할수록선택적노출경향이강해진것과는반대결과를확인할

수있었다. 마지막으로유튜브이용환경에있어서는개인화이용이높을수록교차노출경향이

강해지는것으로나타났다(β = -.02 p < .05). 즉구독채널이아닌유튜브알고리즘을통한

추천영상을많이이용하는경우에는다양한토픽과자신과다른관점의정보에도노출되는경우

가많아지는것을확인하였다(<Table 2> 참조).

마지막으로선택적회피(selective avoidance)에영향을미치는변인을위계적회귀분석

을통해확인하였다. 통제변인군블록에서는연령(β = -.01, p < .001), 교육수준(β = -.10,

p < .05), 정치성향(β =.13, p < .01), 정치관심도(β =.17, p < .001) 변인이각각통계적

으로유의미한정적관계를보였다. 미디어변인군에서는앞서선택적노출및교차노출과마찬

가지로유튜브신뢰도(β = .40, p < .001)가 선택적회피에도유의히만정적관계를보였다.

반면유튜브이용빈도의경우에는선택적회피성향에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 마지막

으로유튜브이용환경에있어서는맞춤화이용환경이클수록선택적회피성향도강해지는것으

로나타났다(β =-.09, p < .01) (<Table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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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elective Exposure Cross-Cutting Exposure Selective Avoidance

β t SE β t SE β t SE

Block 1: Control Variables

Female (dummy: Male) .09 1.95* .05 -.04 -.77 .05 .10 1.50 .07

Age -.01 -.68 .01 -.01 -2.65** .01 -.01 -4.50*** .01

Education -.01 -.38 .03 -.07 -1.98* .03 -.10 -2.29** .04

Income .02 1.57 .01 .03 2.13* .01 .03 1.64 .02

Political Ideology .04 1.19 .03 .04 .99 .04 .13 2.71** .04

Political Interest .12 4.11*** .03 .10 3.28** .03 .17 4.33*** .04

R2 (F) .03 (4.25)*** .02 (4.33)*** .04 (9.79)***

Block 2: Media Variables

YouTubeUse Frequency .05 2.14** .02 .01 .13 .02 -.01 -.16 .03

YouTube Reliability .47 12.10*** .04 .46 10.89*** .04 .40 6.67*** .06

R2 (F) .18 (89.00)*** .14 (64.65)*** .09 (22.69)***

Block 3: YouTube Use Environments

Customization .05 1.99** .03 -.02 -.41* .03 .09 2.35** .04

R2 (F) .19 (4.05)** .14 (0.33) .10 (5.27)**

Note. YouTube use frequency(유튜브이용빈도), YouTube reliability(유튜브신뢰도), Customization(맞춤화이용)
*p < .05. **p < .01. ***p < .001.

Table 2. Hierarchical Regression Results for Exposure Type

2) 유튜브이용방식및정보노출유형이추가정보탐색의지에미치는영향

유튜브이용방식(맞춤화, 개인화)과정보노출유형(선택적노출, 교차노출)이추가정보탐색의

지에미치는영향을검증하기위해위계적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먼저, 여섯가지의통제변인

들 중 성별(β = .15, p < .01), 교육수준(β = .05, p < .05), 정치관심도(β = .25, p <

.001)가각각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력을보였다. 교육수준이높고, 정치에대한관심이높

을수록특정이슈에대한능동적이고적극적으로추가정보를탐색하려는의지가강한것으로나

타났다. 두번째블록인미디어변인군에서는유튜브신뢰도가추가정보탐색의지에정적인관계

를보였다(β = .46, p < .001). 한편유튜브이용빈도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를보이지

않았다.

세번째블록에서는유튜브이용방식의영향력을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유튜브구독채널

위주의맞춤화이용방식이클수록추가정보탐색의지가강해지는것으로나타났다(β = .05, p

< .05). 마지막변인군으로설정한유튜브노출유형변인에서는선택적노출성향과추가정보탐

색의지와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Table 3> 참조).



유튜브추천알고리즘개인화가이용자온라인커뮤니케이션에미치는영향 237

Variables
Model

β t SE

Block 1: Control Variables

Female (dummy: Male) .15 3.00** .05

Age -.01 -.90 .01

Education .05 1.72* .03

Income .02 1.57 .01

Political Ideology -.01 -.17 .04

Political Interest .25 8.01*** .04

R2=.07, F=13.11***

Block 2: Media Variables

YouTubeUse Frequency .03 1.41 .02

YouTube Reliability .46 10.84*** .04

R2=.18, F=69.17***

Block 3: YouTube Use Environments

Customization .05 1.75* .03

R2 =.19, F=3.04*

Block 4: Exposure Type

Selective Exposure -.03 -.10 .03

R2 =.19, F=0.98*

Note. *p < .05. **p < .01. ***p < .001.

Table 3. Hierarchical Regression Results for Information-Seeking

3) 유튜브이용방식및정보노출유형이온라인상의견표현에미치는영향

유튜브이용방식(맞춤화, 개인화)과정보노출유형(선택적노출, 교차노출)이온라인상의견표

현으로정의한좋아요·싫어요클릭, 댓글작성, 정보공유에미치는영향을검증하기위해위계

적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먼저, 유튜브영상좋아요·싫어요클릭을종속변인으로한Model 1의첫번째블록인통

제변인중에서는교육수준, 소득수준, 정치관심도변인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력을보였다.

구체적으로교육수준(β = -.17, p < .001)과소득수준(β = -.04, p < .05)은좋아요·싫어요

클릭과각각부적인관계를보였으며, 정치관심도는좋아요·싫어요클릭행위와정적인관계를

보였다(β = .30, p < .001). 두번째블록인미디어이용변인에서는유튜브신뢰도가정적인

관계를보였으며(β =.60, p < .001), 세번째블록으로설정한유튜브이용방식에서는구독채

널이용을통한맞춤화정도가클수록좋아요등의사표현을적극적으로하는것으로나타났다

(β =.13, p < .01). 마지막블록으로설정한정보노출유형의경우에는좋아요클릭행위에통

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Table 4>의Model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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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Like / Dislike Comments Sharing

Model 1 Model 2 Model 3

Block 1: Control Variables

Female (dummy: Male) -.02 (.23) -.08 (-.96) .01 (.12)

Age .01 (.89) .01 (1.33)* -.01 (-0.28)

Education -.17 (-3.52)*** -.16 (-3.68)*** -.12 (-2.61)***

Income -.04 (2.21)** -.05 (2.83)** -.04 (2.71)**

Political Ideology -.02 (-.51) .02 (0.36) .01 (0.17)

Political Interest .30 (7.52)*** .24 (6.32)*** .24 (6.08)***

R2 (F) .06 (13.68)*** .06 (11.64)*** .04 (8.81)***

Block 2: Media Variables

YouTubeUse Frequency -.05 (-1.58) -.09 (-2.95)** -.09 (-2.9)**

YouTube Reliability .60 (10.26)*** .71 (12.91)*** .74 (14.14)***

R2 (F) .15 (52.73)*** .18 (83.35)*** .18 (100.09)***

Block 3: YouTube Use Environments

Customization .13 (3.25)** .06 (1.70)** .09 (.25)

R2 (F) .16 (10.44)** .18 (1.52) .18 (.06)

Block 4: Exposure Type

Selective Exposure -.02 (-.39) -.10 (-2.22)** -.11 (-2.87)**

R2 (F) .16 (1.61)* .20 (11.95)*** .20 (8.25)**

Note. **p < .05. **p < .01. ***p < .001.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Results for Online Opinion Expression

다음으로댓글작성을종속변인으로한Model 2의첫번째블록인통제변인중에서는연

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정치관심도변인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력을보였다. 구체적으로

연령이많을수록댓글작성에적극적인것으로나타났으며(β = .01, p < .05), 교육수준(β =

-.17, p < .001)과소득수준(β =-.04, p < .01)은좋아요·싫어요클릭과각각부적인관계를

보였다. 한편 정치 관심도는 댓글 작성과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4, p <

.001). 미디어변인으로구성된두번째블록에서는Model 1과마찬가지로유튜브신뢰도가댓

글작성에있어서도유의미한정적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났으며(β = .71, p < .001), 반면

유튜브이용빈도는댓글작성에부적인관계를보였다(β = -.09, p < .01). 유튜브이용방식

을투입한세번째블록에서는구독채널위주의맞춤화이용이높을수록좋아요클릭에이어서

댓글작성에도적극적인것으로나타났다(β = .06, p < .01). 마지막블록인정보노출유형에

서는선택적노출경향이댓글작성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부적관계를보였다(β = -.10, p <

.01). 즉유튜브알고리즘을통한개인화경향이클수록댓글작성에적극적인것을확인할수

있었다(<Table 4>의Model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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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유튜브링크공유를종속변인으로한Model 3의첫번째블록에서는교육수준

(β =-.12, p < .001)과소득수준(β =-.04, p < .01)이정보공유에통계적으로부적인영향

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두번째미디어변인군에서는유튜브이용빈도가정보공유에부적

인영향을미쳤으며(β = -.09, p < .01), 유튜브신뢰도의경우에는정보공유와통계적으로

정적관계를보였다(β = .74, p < .001). 한편세번째블록군인유튜브정보이용방식은공유

행위와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를보이지않았으며, 마지막네번째변인군인선택적노출성

향은정보공유와부적관계를나타냈다(β =-.11, p < .01). 앞서댓글작성과마찬가지로유

튜브알고리즘을통한개인화이용환경이강할수록정보공유행위에적극적이었다(<Table 4>

의Model 3참조).

5. 결론

본연구는국내온라인플랫폼중에서이용률이가장높고레거시미디어의영향력을넘보고있

는유튜브환경에서이용자들의개별이용방식(맞춤화, 개인화)과정보노출유형(선택적노출,

교차노출) 간의관계를살펴보았다. 나아가선행독립변인들이 (1)추가정보탐색, (2)온라인

상의견표현(좋아요·싫어요클릭, 댓글작성, 정보공유) 등참여행위에어떠한영향을주는지

탐색하였다. 이를통해기존온라인상정보이용방식및이용효과를유튜브환경에서발생하는

메커니즘과비교하고, 유튜브환경에서발생하는커뮤니케이션특성을새로운관점에서규명하

고자하였다.

1) 연구결과요약

본연구의핵심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평소유튜브를구독채널위주로이용하는이용자일

수록, 즉맞춤화방식이더강한이용자일수록정보에대한선택적노출성향이높은것으로나

타났다. 또한유튜브이용빈도와유튜브신뢰도모두선택적노출과정적관계를보였다. 구체적

으로유튜브에서접하는정보가사실에근거하는등신뢰할만하다고믿는인식이강할수록본인

의관점과일치하는정보에더욱자주노출되는성향을보였다. 한편정치적성향은유튜브선택

적노출에큰영향을미치지않았으며이는보수와진보성향이용자모두이용방식과정보노출

유형에유의미한차이가없음을의미한다. 다시말해, 평소유튜브를많이이용하고유튜브에서

접하는정보를신뢰하는이용자일수록구독채널위주의맞춤화정보소비가강해지게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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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원하는토픽및자신의관점과일치하는정보위주로소비하는선택적노출현상이심화되

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유튜브추천알고리즘영상위주로정보를이용하는개인화방식이더강한이용자일

수록우연적교차노출성향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앞서구독채널위주의맞춤화방식은선

택적노출성향으로이어졌던반면, 알고리즘이추천하는개인화방식은평소이용자가관심을

갖지않았던주제혹은이용자의견해와일치하지않는정보에도쉽게노출될수있음을확인하

였다. 동시에유튜브에대한신뢰정도는선택적노출과마찬가지로교차노출과도유의미한정

적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즉단순히유튜브에대한신뢰도가높다고해서반드시이용자

가편향된관점이나자신의입맛에맞는정보에만노출되는것이아님을확인하였다. 이는맞춤

화 정보 환경이 이용자에게 선택적 노출을 불러일으킨다는 기존의 연구들(유연 외, 2020;

Sunstein, 2001)에서나아가알고리즘으로인한우연적정보노출이구체적으로어떠한유형

의노출(선택적노출혹은교차노출)로이어지는지살펴볼필요가있음을의미한다.

셋째, 유튜브환경특성상이용자개인에게노출되는영상외에자신이더이상보기싫은

채널에대해서는 ‘관심없음’ 설정을하거나채널을차단할수있다. 이는선택적노출및교차노

출에비해보다적극적이고능동적인현상으로서특정토픽이나관점에대해우연적으로라도접

근하지않도록환경을조성하는선택적회피행동을의미한다.

선택적노출이나교차노출과는다르게정치정향성변인군중에서정치성향이통계적으

로유의미한관계를보였고, 구체적으로진보성향이강한이용자일수록자신이관심없거나보기

싫은채널에대해적극적으로차단하는성향을나타냈다. 선택적노출이나교차노출과는유의미

한관계를갖지않았다는결과에비춰보면, 진보성향의이용자라고해서보수성향이용자에비

해유독선택적회피성향에만유의미한차이를보이는결과를그대로해석하긴어렵다. 다만최

근국내정치유튜브채널중구독자와조회수상위권에위치하는60∼70%가보수성향인것으

로볼때,1) 정치와관련된추천영상들다수가보수성향의정보라고간주할수있다. 즉보수

정치유튜브가다수를이루고있는현재정치유튜브채널의지형에서는진보성향이용자들의

선택적회피현상이보수성향이용자들의회피에비해상대적으로적극적으로나타난것으로예

상할수있다.

한편평소구독채널의영상을많이이용하는이용자, 즉맞춤화가주된이용방식인이용자

1) 뉴시스(2023, 4, 17). “정치판흔드는유튜버들…상위채널규모는?”. https://www.newsis.com/view/NISX20

230412_000226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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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선택적회피현상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선택적노출에영향을미치는변인을탐

색한분석결과와도같은맥락에서해석할수있다. 선행연구에서도알고리즘추천뉴스로인하

여태도극화를경험한이용자일수록추천알고리즘이제공하는정보를더욱신뢰하는경향이나

타난바있다(김미경, 2022). 이에나아가본연구에서는맞춤화정보이용방식이지배적일수

록평소신뢰도가높은구독채널위주의정보소비가자연스러워지고, 반대로구독하지않은채

널이나알고리즘추천을통해우연히노출되는영상중자신과관점이다른정보에대해서는적

극적으로회피하는경향이높아짐을밝혀냈다.

넷째, 본연구에서는선행독립변인들이이용자의추가정보탐색행위에주는영향을검증

하였다. 그중에서유튜브맞춤화이용방식, 즉 유튜브에서구독채널위주로정보를이용하는

이용자일수록관련이슈에대한추가정보를능동적으로탐색하려는의지가강한것으로나타났

다. 유튜브정보노출유형(선택적노출, 교차노출)은추가정보탐색의지에통계적으로유의

미하지는않았으나, 회귀분석결과의방향성은이견에대한교차노출에적극적일수록추가정보

탐색의지도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선행변인들이최종종속변인인온라인상의견표현행위에어떠한영향을보이

는지살펴보았다. 본연구에서는온라인상의견표현을(1) 좋아요·싫어요클릭, (2) 댓글작성,

(3) 동영상공유로세분화하였다. 공통적으로유튜브신뢰도는세가지의견표현행위모두와

정적관계를보였다. 반면유튜브이용빈도는댓글작성과정보공유와부적관계를보였다. 한

편유튜브구독채널위주로이용하는맞춤화이용방식은영상좋아요·싫어요클릭과댓글작성

행위에정적인영향을가져왔다. 반대로평소선호하는정보위주로이용하는선택적노출성향

이강할수록댓글로의견을표현하거나주변에정보를공유하는행동에는소극적인것으로나

타났다.

2) 논의및시사점

유튜브환경에서는이용자가구독채널영상위주의맞춤화(customization) 방식과추천알고

리즘영상위주의개인화(personalization) 방식을갖게된다. 많은선행연구들은온라인정

보이용이선택적노출(selective exposure) 현상으로이어질수있음을지적한바있다(노정

규·민영, 2012; 신동호·이종혁, 2014; 황유선, 2013; Stroud, 2010). 이용자가자신이선호

하는매체, 이슈, 논조등을직접선택하면서폐쇄적정보환경이조성되어정보에선택적으로

노출되는등필터버블(Pariser, 2011)이나에코챔버(Sunstein, 2009) 등으로이어져민주주

의 시민 양성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Sundar & Mara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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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그러나본연구에서는유튜브알고리즘추천영상을이용하는경우에도선택적노출현상

을증가시키는지혹은다양한관점의정보에대한교차노출(cross-cutting exposure)로이어

지는지 등 복합적인 관점에서 유튜브 정보 이용을 조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맞춤화

(customization) 과정을독립적인과정으로배제하는것이아닌개인화(personalization) 과

정과함께일어날수있음을고려하고, 유튜브신뢰도와정치정향성등선행요인을함께고려해

서탐색하였다.

결과적으로본연구에서는구독채널위주의맞춤화방식이선택적노출성향으로이어지

는반면, 알고리즘이추천하는정보소비는평소주목하지않았던주제혹은자신과일치하지않

는관점의정보에도노출될수있는기회를제공함을확인하였다. 이는단순히유튜브에서의정

보습득이기존에우려했던것처럼필터버블이나에코챔버와같은부정적인효과만가져오는

것이아니라이용자에게보다복잡하고다양한영향을미칠수있음을시사한다. 지속적으로보

다깊이있고심층적인유튜브커뮤니케이션모델과관련된연구가필요한시점이다.

한편본연구에서는이용자의미디어신뢰도에도주목하였다. 특기할점은반드시유튜브

에대한신뢰도가높다고해서반드시자신이선호하는정보에만노출되는것은아니었다는것이

다. 이는유튜브에대한신뢰도가어떠한측면에서형성되었는지파악할필요가있음을의미한

다. 이용자가원하는정보를쉽게접할수있어서신뢰하는것인지, 혹은평소잘알지못했던정

보와다양한시각의정보까지접할수있어서신뢰하는것인지등보다복합적이고세분화한연

구가필요한시점이다. 예컨대자신이신뢰하고선호하는구독채널위주로유튜브를이용하다보

면그채널에대한신뢰도와충성도가높기때문에해당영상에 ‘좋아요’를누르고, 댓글을작성

함으로써자신과의견이일치하는채널구독자들과소통하는행위에적극적인것으로예상할수

있다. 반면평소유튜브에서자신과다른관점의이견에스스로노출하는성향이높은이용자들

이실제온라인상에서자신의의견을표현하는행위에있어서도적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었다.

다음으로본연구결과중유튜브개인화방식(추천알고리즘영상이용)은교차노출에정

적인영향을주었고교차노출은추가정보탐색의지를높였으나, 개인화이용방식그자체가

추가정보탐색으로이어지지않는결과에주목할필요가있다. 평소에유튜브를이용하면서스

스로다른관점의정보에노출되기위해노력하는경우에는특정이슈를둘러싼다양한관점의

추가정보를찾으려는시도에적극적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 그러나맞춤화방식(구독채널

위주의영상이용)이주된이용방식인이용자들은자신과의견이일치하는영상혹은구독채널

과유사한성향을갖는다른채널의영상위주로추가정보를탐색하려는성향이강해진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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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추론할수있다.

단순히유튜브라는매체를많이이용한다고해서댓글작성이나동영상링크공유등관여

도가높아지는것이아닌, 유튜브정보에대해신뢰하고구독하는채널에대한충성도가높은이

용자들이 ‘좋아요’를누르고댓글을통해자신의의견을표현하며, 카카오톡등소셜미디어를통

해주변사람들에게자신이본영상을많이공유·확산하는것을알수있다. 유튜브영상의좋아

요수, 댓글로나타나는이용자들의반응이반드시전체여론을대표하는것이아니며일부충성

도가높은이용자들의의견일수있음에유의해야함을지적할수있는결과이다.

이는유튜브공간에서이용자들의의견표현과여론형성메커니즘이다양한경로와여러

요인들의복합적인방식으로작동함을시사한다. 기존연구들에서검증한것처럼, 유튜브이용자

들이자신이선호하는채널과정보위주로적극적인의견을표현하는성향은본연구에서도확인

되었다. 구독채널위주의정보를주로소비하는이용자들은채널에대한충성도혹은내적친밀

감등이높기때문에적극적으로좋아요를클릭하고활발하게댓글을작성하기때문이다.

그러나유튜브내에서알고리즘을통해우연적으로이견에노출되거나스스로자신과다른

관점의정보들을탐색하는이용자들역시도영상에댓글을활발하게작성하였고, 소셜미디어등

을통해주변에자신이본영상링크를적극적으로공유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필터버블,

에코챔버와같이유튜브에부정적효과만이존재하는것이아님을시사한다. 여러토픽과복합

적인관점의정보가존재하는유튜브공간에서는우연적이든의도적이든다양한영상에노출될

수있으며, 이와같은유튜브환경의특성을지혜롭게활용한다면유튜브를민주주의사회에서

식견있는시민을양성하는공론장으로서발전시켜나갈수있을것이다.

결론적으로본연구는기존온라인미디어환경과다른유튜브정보이용환경속에서의복

합적인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을 탐색하며 이론적·실무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했다고 볼

수있다. 유튜브는이용자가어떻게이용하느냐에따라필터버블이될수도, 새로운대안공론

장이될수도있다. 본연구결과는유튜브리터러시에대한중요성이갈수록커지는이유를뒷

받침해준다. 구체적으로구독채널위주의정보만을소비하는이용자들은메시지의질적수준보

다채널자체에대한신뢰도와충성도, 내적친밀감등에기반해적극적인행동성향을보이는것

으로추론할수있다. 맹목적이고수동적인태도로유튜브정보를받아들이게되면기존연구들

에서우려한것처럼에코챔버, 필터버블등의현상에갇힐수있다. 그러나정반대로유튜브추

천알고리즘개인화방식을통해다양한정보에적극적으로노출될수있다면, 기존의우려와다

르게유튜브가민주주의공론장으로서의미있는공간으로자리잡을수있을것이다.

위와같은이론적·실무적함의가운데본연구는몇가지한계를갖는다. 첫째, 주요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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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미디어이용행태와유튜브이용방식, 그리고정보노출유형등을응답자과거행위를기

반으로측정하는자기보고식설문조사를실시하였기때문에기억오류가발생할수있다. 둘째,

유튜브이용방식과노출유형의경우에는기타온라인미디어환경과다르게한사람이구독채널

을이용하면서동시에알고리즘추천영상도이용할수있다. 또한자신과관점이일치하는선택

적노출성향도가지면서다른관점의정보도찾아나서는교차노출성향도동시에가질수있

다. 본연구에서는응답자개인별로이용방식과정보노출유형을보다지배적인방식을분석에

활용하였는데후속연구에서는척도개발을통해보다정교한방식으로개념을측정할필요가있

겠다. 셋째, 본연구에서는유튜브추천알고리즘의우연적노출에주목하였다. 그러나우연적

노출에는견해가일치하는정보노출과견해가상반되는정보노출이모두포함될수있다. 즉

우연적노출이반드시교차노출과같은개념이아닐수있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알고리즘으

로인한우연적노출정도가이용자들의교차노출의지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초점을맞

췄다. 향후우연적노출역시세분화하여개념을측정할필요가있어보인다. 이와같은문제는

본연구자가우연적노출개념을사용할때부터교차노출을포함하고있을것이라는전제에서부

터출발한다. 연구가완료된시점에서두가지개념을분리하기에는한계가있었기에본연구의

본질적한계임을밝힌다. 마지막으로본연구에서는정보탐색및의견표현등변인을측정하기

위하여기후위기이슈에한정하여문항을구성하였다. 이념적성향에영향을받지않는비정치적

이슈이면서많은사람들이중요하다고인식하고는있지만직접적인관여도가크게높지않은주

제로서적합하다고판단하였으나다양한주제에대하여해당모형을검증할필요가있어보인다.

이슈선정문제역시연구설계단계에서보다정교한고민을거치는것이타당하다. 특히기후

변화이슈는국내에서크게정쟁화되지않았다고판단하였다. 그럼에도미국과유럽등지에서는

기후위기에대한음모론등정치적아젠다로활용되고있기때문에후속연구에서는특정정보를

접할때정치성향등외부요인의영향을받지않는이슈를선정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요

컨대본연구의결과및한계를바탕으로향후연관된연구들이지속적으로수행될필요가있다.

이를통해유튜브만의커뮤니케이션특성을기존이론에기반하여발전시키고, 갈수록영향력이

커지고있는유튜브내에서의정보이용방식및노출유형과온라인여론형성간의메커니즘을

복합적으로규명할필요가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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