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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formation about dietary information presented in the television broadcast media

in order to determine the optimal communication method that will provide desirable information to the general public. To

that end, stakeholders were recruited and trained before and during the study. Three airwaves broadcasters and four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s were monitored for Three months.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total 172 food and

nutrition programs are reported on. As information from the monitored programs was investigated, results showed a

frequency of 136 separate informative programs (79.1%) and 36 entertainment programs (20.9%). Second, the

broadcasters included are KBS, MBC, SBS, while the channels are TV Chosun, JTBC, Channel A, and MBN. Third, 109

reports (63.3%) were about ingredients & cuisine, followed by 63 reports (36.7%) on health and diet. This research provides

transitional knowledge regarding the correlation between dietary information and the media. Moreover,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advocating public health by enhancing the quality from broadcast media about dietar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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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각종 매체를 통한

건강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방송 매체에서 전달되는 식생활

정보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다. 이는 방송 매체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며, 방송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각종 정보는

현대인의 의식과 규범을 정립하는 주요 원천이 되고 있다

(Aldory 2001; Kang et al. 2001; Moon & Jang 2005).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수록 관련된 정보에

깊이 관여한다(Yun & Kim 2021). 또한 소비자의 방송 매체

를 통한 정보 습득의 빈도가 높아졌다. 많은 국민이 여가 시

간에 TV 시청을 하고 있다는 보고는 방송 매체의 영향력이

국민건강에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방송

매체는 여러 건강정보를 시청자를 향해 감성적인 호소의 방

식으로 호응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Goldber & Gorn 1982; Voss 2003).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미국 성인의 40%는 TV를 가장 핵심적인 건강

정보의 정보원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Morgan

et al. 1999).

최근 식생활교육에 대한 관심을 분석한 연구에서 성인의

55.7%, 청소년의 44.8% 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계적인 식생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Kim et al. 2018; Lee 2021). 이처럼 일반 대중들에게

방송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식생활정보는 국민건강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매체를 통해 잘못된 영양지

식이 전달될 수 있고, 국민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Nam

2021a). 유방암 등과 같은 질병의 원인으로 생활습관과 식이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Do et al.

2000), 방송 매체를 통한 부정확한 식생활정보는 현혹되기

쉬운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영양의 중요성을 소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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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룰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Mackenzie 1986;

Kim 1996).

특히, 식습관의 형성기인 어린이들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잘못 노출되면 식행동 및 식습관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Ryu et al. 2003b). 좋은 정보로 올바른 식품을 선

택하는 것은 청소년기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

친다(Nam 2021b). 영양정보가 대중매체를 통해 습득하고 있

는 빈도가 높다고 한다(Choi et al. 2003). 이처럼 미디어의

음식 관련 보도는 사람들의 먹는 것과 식생활패턴의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연구되고 있다(Porto 2007). 미디어는 영

양교육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식품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Choi et al. 1997; Yoo et al. 1998). 즉 미디어는 정확하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해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긍정적

인 역할을 하는 반면, 부정확한 건강정보를 잘못 전달하여

건강을 해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Gibson 2007).

이처럼 대중매체로부터 전달되는 식생활 및 건강 정보의 내

용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 보도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바른 식생활 정착에 유익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Kim

2003; Moon et al. 2004).

이와 같은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식생활 및 건강정보를 주

로 다루고 있는 지상파 3개 채널(KBS, MBC, SBS)과 종편

방송 4개 채널(TV 조선, JTBC, 채널A, MBN)을 대상으로

식생활 및 정보 보도사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건강

정보 유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최근 들어 종편방송에서 식

생활정보의 보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종편방송과 지상파 방

송 모두의 보도내용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 된다. 또한 올바른 식생활정보 제공을 위한 매스컴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 제시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채널선정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식품영양, 음식, 요리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KBS, MBC, SBS 지상파 3개 채널과 TV 조선,

JTBC, 채널A, MBN 종편채널 4개 채널 총 7개 채널을 대

상으로 식생활정보를 보도하는 11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기간(모니터링 기간)은 2019년 1월

에서 3월까지 3개월 동안이었다. 연구 기간은 선행연구의 6

개월(Ryu et al. 2003a)과 3개월(Ryu et al. 2011)을 참고하

였다. 식생활정보에 대해 다루고 있는 주요 방송 프로그램

172건을 모니터링하여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1) 모니터 요원

모니터링 요원은 식품영양학 전공자와 대학원생으로 구성

하고, 식품영양 전공 분야별 식품영양학과 교수 총 3인이 자

문하며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모니터링 요원의 교육은 예

비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모니터링이 시행되는 전

기간에는 월 2회 교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채널별 식생활정보의 보도 경향 관찰하는 관찰단계→모니

터링한 자료를 분석하는 모니터링 분석 및 평가단계→분야

별 전문가 교수진과 함께 개선방안 및 토의 단계→보고서 정

리 단계의 총 4단계로 나누어 교육하였다. 모니터링이 시행

되는 전체기간 동안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참여하였다. 모니

터링한 내용을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통해 키워드, 영역 등

수정 검토하는 등 전문가 교육을 통해 모니터 항목을 수정

하고 보완하며 진행하였다(Kim 1996; Ryu et al. 2003a).

2) 내용의 주제별 분류

TV에서 보도되는 식생활 관련 프로그램 내용을 주제별

(Andsager & Powers 2001)로 분석하였다. ‘영양성분 및 요

리’, ‘건강 및 다이어트’ 2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모니터링을

하였다(Kim 1996; Ryu et al. 2003b). '영양성분 및 요리'는

식품의 영양성분이나 정보에 대해 다룬 내용, 음식과 요리과

정 등을 주제로 한 내용과 식생활과 관련된 보편적인 정보

나 식습관 및 식사예절 등을 주제로 한 것을 관찰하였다.

‘건강 및 다이어트’는 식품과 질병과의 연관성, 식사요법 등

건강 전반에 대한 주제로 한 것과 다이어트와 비만을 주제

로 한 다른 식생활정보 등(Sun et al. 2007)으로 분류하여

모니터링을 하였다.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주제가 하나로만

다루어지지 않고 중복되어 다루어지는 사례의 경우는 3명의

자문 교수의 검토를 거쳐 가장 밀접한 주제로 분석하여 집

계하였다.

3) 프로그램의 영역별 분류

TV 프로그램은 보도, 오락, 교양이라는 세 가지 서비스 내

용을 기초로 구성된다(Kline 2006).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를 모델로 하여(Kim 1996; Ryu et al. 2003b) 프로그램 영

역을 시사 및 정보프로그램, 연예 및 오락프로그램으로 분류

하였으며 분류기준은 방송사의 편성표에 분류된 채널 및 장

르를 참고하였다. 식품영양 정보가 다루어진 모니터 대상으

로 선정된 프로그램은 ‘닥터지바고’, ‘나는 몸신이다’, ‘내 몸

사용설명서’, ‘알짜왕’, ‘알토란’, ‘엄지의 제왕’, ‘만물상’, ‘생

방송 오늘 아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분 좋은날’, ‘좋

은 아침’ 11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172건을 모니터링 하였

다. 프로그램 영역별 식품영양 정보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3. 자료처리

조사된 자료는 SPSS/PC (Version 21, 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채널별 방송내용의 분

포 차이와 프로그램 종류별, 주제별, 채널별 차이는 Fisher's

exact test를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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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1. 프로그램 영역별 보도형식 및 주제별 보도건수

프로그램 영역별 보도 형식 및 주제별 보도 건수는 <Table

1, 2>에 나타내었다. 시사·정보, 연예·오락프로그램으로 영역

별로 분류해서 본 보도 경향은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 다루

어진 식생활 정보는 136건(79.1%),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

다뤄진 식생활 정보는 36건(20.9%)이였다. 건강의료정보프

로그램의 유형은 교양형, 오락형, 인포테인먼트 및 혼합형으

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내용 전달과 시청율도 높은

인포테인먼트형 방송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Park

2016). 식품영양정보의 보도 형식에 대한 요구도 조사의 연

구에 따르면 교양프로그램형식이 가장 많이 요구되었다(Kwak

et al. 2014). 주제별 분류는 식품 및 영양성분, 음식과 요리,

비만 및 다이어트, 식생활, 건강 및 식사요법으로 나누어 분

류하였다(Ryu et al. 2003b). 모니터링된 식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 중 ‘식품 및 영양성분’은 80건(46.5%)이었으며, ‘건강

및 식사요법’ 48건(28%), 음식과 요리에 대한 정보 보도가

25건(14.5%)이었다. 비만 및 다이어트 보도건수는 15건

(8.7%), 식생활 4건(2.3%) 순으로 총 172건으로 모니터링 되

었다.

2. 전달내용의 채널별 분석

1) 채널별 보도 빈도

식생활 및 건강정보 보도 경향의 채널별 분석은 <Table

3>과 같이 KBS, MBC, SBS, TV 조선, JTBC, 채널A,

MBN 총 7개 채널을 대상으로 하였다. 식품영양 관련 정보

전달 빈도는 MBC에서 36건(20.9%)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

고 SBS에서 33건(19.2%), TV 조선 24건(14%), 채널A 24

건(14%), MBN 24건(14%), KBS 18건(10.4%), JTBC 13

건(7.6%)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3년도 연구에서 식

품영양정보 보도 빈도가 총 237건 중 CABLE TV에서 72건

(30.5%)로 가장 높았던 것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2011년도의 연구와는 유사하였다(Ryu et al. 2003b; Ryu et

al. 2011).

2) 채널별로 본 주제별 보도 빈도

<Table 4>는 채널별로 살펴본 주제별 모니터 건수와 빈도

를 분석한 결과이다. MBC, SBS, TV 조선, MBN에서는 ‘

영양성분 및 요리’에 대한 주제를 주로 다루었고, Channel

A, MBC, KBS, JTBC에서는 ‘건강 및 다이어트’의 주제를

다룬 빈도가 높았다(p<0.001).

또한, 전체 채널에서 식생활 관련 보도는 ‘영양성분 및 요

리’를 주제로 다룬 사례가 172건 중 105건(61.0%)로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 및 다이어트’가 67건(39.0%)순으로 나타

났다. 이는 2003년도와 2011년도의 연구(Ryu et al. 2003b;

Ryu et al. 2011)에서 ‘식품 및 영양성분’을 주제로 다룬 사

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음식과 요리’, ‘건강 및 식사요법’ 순으로 나타났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식생활 관련 정보의 방송 주제의 형태가

‘식품 및 영양성분’을 다룬 내용이 가장 높고 건강 및 식이

요법이 주제로 다룬 비율이 여전히 낮음을 보여주었다. Yoo

et al. (1998)의 연구에서는 식품, 질병 및 식사요법, 식생활

순으로 분석되었다. Lee & Lee(1998)의 조사에 따르면 식생

활관련 보도내용의 주제별 분포 연구에서 식품, 질병, 음식

과 요리, 식습관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반면 Ryu et al. (2003b)의 연구결과인 음식

및 요리 식품, 질병 및 식이요법, 비만 및 다이어트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대중매체의

식품식품영양 정보 주제에 대한 요구도 조사 연구에 따르면

다이어트 식사지침의 요구도가 21.9%로 가장 높았고, 다음

으로 질병예방을 위한 식사지침(19.0%), 식품안전(16.8%), 식

습관, 요리법, 식품의 효능, 맛집 정보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

 <Table 1> Programs of the monitoring cases

Program Number of cases %

Current affairs & educational 1361) 79.1

Entertainment & infotainment 36 20.9

Total 172 100.0

1)Number of cases based on different type of TV shows

<Table 2> Subjects of the monitoring cases

Issues Number of cases %

 Ingredients & Cuisine

 Food & Ingredients 801) 46.5

 Cuisine & Cookery 25 14.5

 Eating habit 4 2.3

 Health & Diet

 Health & Diet therapy 48 28.0

 Fatness & Diet 15 8.7

Total 172 100.0

1)Number of cases based on different type of subjects

<Table 3> Number of reporting cases by channels

Channel Number of monitoring %

KBS 181) 10.4

MBC 36 20.9

SBS

TV Chosun

JTBC

Channel A

MBN

33

24

13

24

24

19.1

14.0

7.6

14.0

14.0

Total 172 100.0

1) Number of monitoring per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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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wak et al. 2014). 본 연구의 모니터링된 결과에서는 ‘식

품 및 영양성분’ 주제 다음으로 ‘건강 및 식사요법’이 48건

(28.0%)으로 2순위로 보도되고 있었다.

3. 전달 내용의 영역별 분석

1) 보도내용의 영역에 따른 주제별 보도 경향

식생활 관련 정보의 보도 경향을 영역에 따라 분류하여 분

석한 결과와 분류된 영역에 따른 주제별 보도 경향은 각각

<Table 5>에 나타내었다. 프로그램 영역은 시사·정보프로그

램과 연예·오락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모니터링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오락프로그램은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

도 포함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서 탈피,

정보와 지식을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오락 프로그램을 말

한다(Park 2016). 분석 결과 총 172건의 모니터 건수 중

136건(79.1%)이 시사·정보프로그램 영역에서 보도되었고, 36

건(20.9%)은 연애·오락프로그램에서 정보가 전달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식품영양 정보가 요리 프로그램에서 주로 보도

되었던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Lee & Lee 1998). 각

영역에 따른 프로그램 주제별 보도 경향은 <Table 4>와 같

다. 주제가 중복으로 다루어져 모호한 사례는 3인의 식품영

양 전공 교수의 검토를 통해 가장 가까운 주제로 집계하여

분석하였다. 식품 및 영양성분 관련 보도 중 74건(54.4%)이

주로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 전달되었고, 건강 및 식사요법

관련 보도는 14건(38.9%)이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주로 보

도되고 있었다(p<0.001). Kwak et al. (2014)의 대중매체 식

품영양정보 주제에 대한 요구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이어

트 식사지침의 요구도가 2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질

병 예방 지침에 대한 보도를 요구하는 비율이 19.9%, 식품

안전에 대한 보도 요구도가 16.8%, 식습관 14.6%, 식품의

기능성 효과 9.6%, 맛집 정보 3.5%, 마지막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 정보 보도를 요구하는 순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

구 결과에서 조사된 실제 보도된 빈도와 시청자들의 요구도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가 방송에서 보도

되는 식생활 정보의 주제 선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또

한, 올바른 식품영양 정보 전달을 위하여 건강 및 식사요법

관련 방송은 오락·예능프로그램보다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

더욱 신중하게 다뤄줄 것을 제안한다.

2) 보도내용의 영역에 따른 채널별 보도 빈도

영역별로 본 식생활 관련 정보의 채널별 보도사례를 분석

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총 172건 중 136건(79.1%)이

시사·정보 프로그램에서 36건(20.9%)은 연예·오락 프로그램

에서 보도되고 있었다. 이를 채널별로 살펴보면 KBS(18건),

MBC(36건), SBS(33건), TV 조선(24건)은 시사·정보 프로그

램에서 식생활 정보를 주로 다루고 있었고, 채널A는 ‘닥터지

바고’와 같은 시사·정보 프로그램 12건과 ‘나는 몸신이다’와

<Table 4> Number of reports categorized by the subject area N(%)

Ingredients & Cusine Health & Diet Total χ
2 p-value

KBS 9(8.6) 9(13.4) 18(10.5)

MBC 26(24.8) 10(14.9) 36(35.5)

SBS 28(26.7) 5(7.5) 33(4.6)

TV Chosun 17(16.2) 7(10.4) 24(13.9) 52.549 p<0.001†

JTBC 5(4.8) 8(11.9) 13(7.5)

Channel A 1(1.0) 23(34.3) 24(14.0)

MBN 19(18.1) 5(7.5) 24(14.0)

Total 105(100) 67(100) 172(100)

†Fisher’s exact test

<Table 5> Programs of the informations classified by subjects N(%)

Classification of programs

Total χ2 p-valueCurrent affairs & 

Educational 

Entertainment & 

Infotainment

Food & Ingredients 74(54.4) 6(16.7) 80(46.5)

24.701 p<0.001†

Cuisine & Cookey 12(8.9) 13(36.1) 25(14.5)

Eating habit 4(2.9) 0(0.0) 4(2.3)

Health & Diet therapy 34(25.0) 14(38.9) 48(28)

Fatness &　Diet 12(8.8) 3(8.3) 15(8.7)

Total 136(100) 36(100) 172(100)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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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예·오락 프로그램 12건으로 절반씩을 다루고 있었다

(p<0.001). 반면, MBN에서는 24건 모두를 연예·오락 프로그

램인 ‘알토란’, ‘엄지의 제왕’에서 주로 다루고 있었다. 이와

같이 종편방송 채널이 늘어나면서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

식생활 관련 정보를 다루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결과이다. 2003년도(Ryu et al. 2003b) 조사에서 정보프

로그램에서는 KBS1의 내용이 가장 많이 모니터 되었고, 뉴

스프로그램은 MBC의 사례가 많았으며, 오락프로그램과 드

라마에서는 SBS의 내용이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었다. 2011

년 연구(Ryu et al. 2011)에 따르면 총 154건의 모니터 건수

중 128건(83.1%)이 시사·교양프로그램 영역에서 보도되었

고, 26건(16.9%)이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보도되고 있었다.

Kwak et al. (2014)의 방송프로그램 식품영양정보의 형식에

대한 요구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양프로그램에서 식생활

정보를 다뤄주기를 요구하는 요구도가 34.2%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전문가 강연프로 순이었

고, 오락프로그램 형식의 요구도는 11.9%로 낮았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시사교양프로그램에서의 보도 비율이 낮았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방송매체의 채널별, 주제별로 전달되는 식생활

정보의 보도 경향을 분석하여 올바른 식생활 정보의 전달을

위한 방향을 찾아보고자 수행하였다. 채널선정은 우리나라 3

대 지상파 방송인(KBS, MBC, SBS) 3개 채널과 종편 방송

인 TV 조선, JTBC, MBN, 채널A를 대상으로 2019년 1월

에서 3월까지 3개월간 모니터링을 하였다. 첫째, 본 조사를

따른 총 모니터 사례건수는 172건이었다. 각각의 모니터 된

내용을 프로그램 영역별로 빈도 분석한 결과는 시사·정보프

로그램이 136건(79.1%), 연애·오락프로그램 36건(20.9%)이

었다. 둘째, 채널별 보도 사례 건수는 지상파 방송 3개 채널

KBS 18건(10.4%), MBC 36건(20.9%), SBS 33건(19.1%)

이었다. 종편방송 4개 채널 TV 조선 24건(14%), JTBC 13

건(7.6%), 채널A 24건(14%), MBN 24건(14%)으로 나타났

다. 셋째, 보도내용의 주제별 빈도는 ‘식품 및 영양성분’에

대한 보도 빈도가 80건(46.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강 및 식사요법’의 내용이 48(27.9%), ‘음식과 요리’의 내

용이 25건(14.5%), ‘비만 및 다이어트’를 다룬 내용이 15건

(8.7%)순 이었다. 가장 보도 빈도가 낮은 주제는 ‘식생활’에

대한 내용으로 4건(2.3%)이 조사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각 채널별 정확하고 긍정적인 정보제공과 부

정확한 보도내용 분석이 후속 연구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한

다.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인 연구기간이 짧은 것을 보완하

여 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더 많은 식품영양 전문가들이 참여

하여 더 다양한 채널과 주제의 프로그램이 종편과 공중파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심도 있게 분석되기를 기대한다. 또

한, 방송 관계자들과 연계되어 개선방안을 찾아 국민건강 증

진에 유익한 방송을 더 많이 보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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