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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유튜버의 평판이 충성도 및 구독의도에 미치는 영향
-유튜버 진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Professional YouTuber's Reputation on Viewer 
Loyalty and Subscription Intention :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YouTuber Authenticity

은창익

Eun Chang-Ik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급격한 미디어 산업 변화의 중심에 있는 개인 미디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어디서든

접속, 시청, 제작 가능한 모바일 미디어 환경을 선도하는 1인 혹은 소수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의 활동 영역을 탐구하

여 크리에이터들과 시청자들 간의 상호 생태계를 면밀히 살피는 단계적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전문 유튜

버 영역의 확장 가능성이 날로 진화하는 콘텐츠 서비스 사용자들의 욕구 및 수요 형태의 변화에 맞닥뜨린 상황에 주

목하고, 전문 유튜버의 평판이 시청자의 충성도와 구독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진정성이 이들 관계에서 형성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관계 형성 과정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실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결론 부분에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추할 수 있는 시사점과 향후 추가 연구를 위한 제언 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유튜브, 전문 유튜버,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튜버 평판, 충성도, 구독의도, 진정성, 조절효과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as part of a phased study aimed at closely examining the mutual ecosystem 
between creators and viewers through paying attention to the personal media environment that is in the center 
of rapid changes in the media industry and particularly exploring the areas of activity of the single-person or 
minority media creators who lead the mobile media environment that could be accessed, viewed and produced 
anywhere. In particular, this study aimed to not only pay attention to the situation in which the potential to 
expand professional YouTuber areas encounters the changing desire and demand of content service users who 
continue to become more evolved as time passes, but als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reputation of 
professional YouTubers on users’ loyalty and subscription intention,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since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ubers and users, and demonstrate such relationship formation process based on 
concrete data. In the conclusion section, implications that can be drawn from the study result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in the future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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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다양한 목적, 이용 의

도를 동반한 채 범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한 미디어 환경

을 만들었고, 실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생태

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상호 간 물리적 공간

의 제약을 넘어 소통하고 있으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혁명은 생물학적 접촉을 배제한 채 심리적 교감을 자유

롭게 누리며 각자만의 이용 목적을 충족하며 살아가는

생태계가 되었다.

미디어 생태계는 본질적으로 전달체계이지만, 산업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이용 의도를 유발시킨다. 미디

어 이용을 설명하는 논리는 참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

다. 미디어를 주체로 보는 경우, 사용자를 주체로 보는

경우 등, 실로 다각적인 접근으로 관계를 설명하고 있

다. 어떤 경우이든, 미디어 사용에는 동기와 목적이 존

재한다. 전종우(2022)에 의하면 미디어 이용 동기는 전

통적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후 새

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방식의 미디어가 등장,

특정한 이용 동기가 가능해지며 더욱 정교화 되었다고

한다. 이용과 충족 이론과 함께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

닌 보다 적극적인 이용자로서 미디어 이용을 설명하는

또 다른 개념은 정향 욕구(need fororientation)이며 이

는 호기심 지수(index of curiosity)라고도 불린다

(McCombs & Bell, 1996).[1] 이는 미디어가 목적과 주

제를 설정하기보다 그러한 목적과 주제를 찾아서 보는

사용자들의 미디어 이용 의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

또한 미디어에 단순하게 노출되는 수용자 개념보다는

자신들의 목적에 의해 미디어를 찾고 콘텐츠를 소비한

다는 의미이다.[2]

이와 같은 의도들은 사회라는 단어로 명명되며 소셜

미디어라는 용어적 정의를 가능하게 했다. 디지털로 대

변되는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에서 당연히 소셜미디어

환경은 급속도로 발전,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환경 내에

서 기업들은 소비자, 이용자들과 소통하고 유통하는 중

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업의 의도와는 별개로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능숙한 이용자들은 소셜 미디어

환경의 특성을 활용해 기업의 상품, 서비스, 콘텐츠 등

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이

용자들 간의 상호소통을 통해 각자 경험한 객관적인 정

보를 서로 공유하여 본인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정보

교환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미디어는 미디어와의 접근을 용이하

게 하는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매체 도구와 접목되며,

이용자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콘텐츠 서비스의

특성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사용자들은 다른 소비자들

의 후기를 통하여 콘텐츠, 제품 등의 사전 지식 또는

최신 정보 등에 대해 간접 경험을 하며 가치를 평가하

고 구매 및 구독을 결정한다.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사

용자들은 자율적으로 해당 제품 및 콘텐츠의 가치를 평

가하지만, 더 나아가 정보를 직접 생산하기도 하며, 소

비 활동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은 상품과 콘텐츠 개발 등을 넘어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용자들의 구

매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소

셜미디어 환경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중

에서 본 연구는 특히, 1인 미디어로 대변되는 유튜브

환경에 주목한다. 온라인동영상 제공서비스 분야에서

유튜브(47.8%), 페이스북(9.9%), 네이버TV(6.1%), 넷플

릭스(4.9%) 등의 순으로 나타나듯이, 이용자 절반가량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기 때문이다(방송통신위원회,

2019).[4] 수많은 소셜미디어 중에서 유튜브(Youtube)

동영상 콘텐츠들의 비약적인 발전은 놀랍다. 최근 미디

어 사용자들의 대부분은 글로 작성된 문서 보다 동영상

으로 제작된 콘텐츠로 참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취하고

있다. 사람들은 휴식시간에 웹서핑을 하거나 1인 미디

어 동영상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 그중에서도 동영상 시청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

랫폼은 모바일(89.4%)의 ‘유튜브(Youtube)'로 확인되었

다.[6] 유튜브는 디지털 미디어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현재 인류에게 역사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현대 미디어의 기본이 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콘텐츠가 보급되면서 콘텐츠 제

작자들은 자신이 창작한 콘텐츠들을 유뷰브 플랫폼에

업로드 후, 광고수익을 취하는 형태의 ‘유튜버

(YouTuber)’라는 신종 직업이 전 연령대에서 선망의

직업이 되었으며, 그 영향력은 범지구적, 범사회적으로

막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들은 사용자와 소비자를 속이거

나 과거 혹은 현재의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함으로 인해

논란에 휩쓸리는 사례가 종종 등장하고 있으며, 선망의

대상이 되고 다양한 사용자들이 추종하는 선의의 유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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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

다. 최근 소셜미디어가 상용화되면서 대중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 유튜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시간과 장

소를 막론하고 습득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대중들

이 특정 조직이나 개인에 대한 평가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튜버는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

고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평판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유튜버는 본인의 개인평판을 중요

하게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세상이 된 것

이다.[7]

유튜버의 영향력이 중요해지면서 관련된 연구가 다

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유튜버의

활동 패턴을 알아보거나 이용자의 시청 심리 변화 등

유튜버의 속성이나 영향력 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아직은 유튜버의 영향력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을 실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다각화

된 연구 활동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평판과 충성도의 개념을 기반으로, 전문 유튜버에 대한

사용자들의 구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진정성의 조절

효과를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이는 ‘유뷰브’로 대

변되는 온라인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이해하려는 콘

텐츠 제작자와 사용자들에게 유용히 활용될 것이며, 또

한 다양한 후속연구의 토대가 될 것이다.

Ⅱ. 분석개념의 정의

1. 전문 유튜버

미디어의 다각적인 실험과 발전, 활용의 역사에서 디

지털 기술의 발전을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 그 과정에

서 실로 다양한 미디어 주체와 객체가 상호 보완적으로

생성, 발전하며 역사적으로 경험할 수 없었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중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로 지칭되

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리더들이 생성되었다. Burt,

(1999)에 의하면 마케팅 측면에서 의견지도자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과 같은 역할을 하며,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8]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인적 네

트워크에 기반을 둔 다양한 소셜 미디어들이 확산됨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주도적으로 의견을 선도하

는 역할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의견지도자가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페이스북(Facebook)이나 인스타그램

(Instagram)과 같이 이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심

이 되는 소셜 미디어에서 많은 수의 추종자(Follower)

를 보유하면서 정보의 확산뿐만 아니라 여론형성 과정

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의견선도자, 즉 인플루언서

(Influencer)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9]

본 연구에서는 그 중 특히 유튜버로 대변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특성에 주목한다. 이수진(2018)은

그의 연구에서 1인 미디어를 1990년대 중반부터 미니홈

페이지와 블로그 관련된 연구들에서 사용된 것으로 시

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1인 미디어가 사회적, 문화

적 지식과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인적 네트

워크를 형성 및 강화시키는 역할까지 하게 되면서 페이

스북, 인스타그램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까지 포함하게

되었다고 정의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재는 유튜브와

아프리카TV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의 인터넷 서비스까

지 아우르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디

지털 문화 속에서 개인들의 자유로운 창작과 정보 공유

가 가능해 졌다는 점과, 그것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으로 진전되었다는 두 측면을 주목하기도 하였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면서 1인 미디어, 즉 유튜버,

아프리카TV DJ 등은 전문 직업인으로 관련 분야에 집

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전문

유튜버들은,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의적인

일을 수행하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 문화 산업 내에서

구체적인 수익을 내고 있음으로, 큰 틀에서 창의노동자

에 속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군이라 정의 하였다.[10]

이러한 창의 노동 계급에 대한 다양한 찬, 반 양론이

존재하지만, Florida(2002)의 경우에는 창의 계급이라는

개념을 통해 창의노동의 유연성과 자율성, 기술 집약성

에 대해 설명하며, 창의 노동자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

조하였다.[11]

심다해(2021)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들은 자율

적이고 창의적인 동기뿐만 아니라 수익의 원천이 되는

광고 수익, 즉 구독자 및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콘텐츠

를 제작하게 되는데, 이들은 사업적 목적과 의도가 분

명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유튜브와 시청자, 혹은

구독자가 맺는 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연예인 등

의 공인이 아닌 일반 대중들이 일약 스타덤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인플루언서, 즉 미디어 리더로서의 자리

를 갖게 되며, 한편으로 유튜버 등의 1인 미디어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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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창작자는 그 자체로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제작

하는 콘텐츠들의 차별화를 통해 더 많은 구독자와 조회

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는다. 그 외, 거대

미디어 기업들과 협업하며 전문적 제작자로서의 입지

를 굳히고 있다. 이들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콘텐츠

를 제작하고 구독자 및 이용자(시청자)와의 친밀한 관

계에서 ‘노동’을 수행한다는 점, 그리고 콘텐츠의 상업

적 성격은 콘텐츠 내용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순수한

창작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시청자)와 친밀감을 구축하고 상

품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12]

2. 평판

평판에 대한 개념은 평판 연구 대상에 따라 다르며,

평판의 개념은 인물 관련 평가를 연구하는 개인 평판,

특정 집단이나 조직을 다루는 조직 평판, 기업의 상품

이나 서비스 평가를 다루는 제품평판, 지리적으로 구분

지어 연구하는 지역사회평판, 여러 이슈들에 대해 다루

는 사건평판, 행위자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다루는 행

위 평판으로 나눌 수 있다(Casare & Sichman,

2005).[13]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판 관련 연구들은 크게

기업 및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 평판과 CEO 및 연

예인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평판으로 주로 연구

되고 있다.[14] 최근에는 유튜버 등으로 대변되는 인플

루언서들의 영향력이 강조되어, 그와 관련된 평판의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평판(Reputation)의 개념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이후 1984년 미국의 포춘지(Fourtune)가 “가장 존경하

는 기업(The World’s Most Admired Corporation)”을

선정하여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

으며, 이후 다른 잡지나 공익 단체들이 기업에 대한 정

보를 다룰 때 기업의 평판을 이용, 발표하면서 보편화

되었다(Deephouse, 2002).[15] 그리고, 1997년에는 <기

업평판 리뷰(Corporate Reputation Review)>라는 공식

적으로 기업의 평판을 분석하는 학술 잡지도 생겨났

다.[16] 평판(reputation)이라는 단어는 자주 명성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평판이라는 용어와 혼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사전적 의미의 명성은 ‘세상에 널

리 퍼져 평판 높은 이름’이며 좋은 의미의 평판에 한정

된다. 반면 평판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 사람들의 비평’

이라 이해되며, 곧 ‘대중이 특정 대상에 대해서 지각하

는 옳고, 그름, 좋음과 싫음에 대한 평가’로 해석한다.

평판은 우리의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으며, 자기

자작의 핵심인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자신에 대한 또 다른 이미지이

다.[17]

평판이란 기업이나 사람의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평

가하는 것으로, 단순한 평가가 아닌 장기간에 걸쳐 축

적된 일관되고 종합적인 판단이고 귀중한 무형자산이

다(Gotsi, & Wilson, 2001).[18] 소셜미디어 사용이 보편

화하면서 실시간으로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유튜버 등의 인플루언서들, 즉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은 평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때 좋은 평판은 진정한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보호기능을 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평

판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연구자들은 평판을 1차원적

인 방식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했지만, 평판은 개별 시청

자가 평판을 판단하는 독특하고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

는 다차원적 구성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19]

안준섭(2020)은,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새롭게 등장

한 인플루언서와 관련하여 평판 척도 개발이 진행됨을

목격하고,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적으로 4가지 평판 구성 요인을 확인한 후, 유명인과

달리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특징인 ‘영향력’ 요인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인플루언서의 평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는 선행연구들을 대상별 개인 평판 구성요인으로 재정

리하여, 다음의 <표1>과 같이 정리하였다.[20]

표 1. 대상별 평판 구성 요인 선행연구 분류
Table 1. The classification of reputation components by target
from prior studies

개인평판
연구대상

연구자 평판 구성 요인

유명
인

연예
인

이보영
(2006)

①도덕성 ②매력성 ③개인 성품 및
이미지

④전문성 ⑤사생활관리 ⑥위기관리
⑦사회적

한은경
·이보
영·문
효진
(2007)

①전문성 ②외적특성 ③개인인품
④사생활관리

⑤위기관리 ⑥대내외 관계성
⑦사회공헌

뉴스
앵커

박흥식
(2008)

①도덕성 ②매력성 ③신뢰성
④전문성 ⑤커뮤니케이션

스포
츠

안재한
(2012)

①역량관리 ②외적매력 ③개인성품
④경기성과 ⑤사생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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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섭(2020)의 ‘대상별 평판 구성 요인 선행연구 분류’를 재편
집하였다.

3. 충성도

최진영(2010)은 충성도(loyalty)란 기업이나 상품

공급의 주체가 소비자에게 높여야 할 전략적 목표로서,

고객의 만족과 재 구매 의사가 결합된 개념이다. 고객

만족은 고객들의 욕구(needs), 필요(wants), 기대

(expectation)가 제품이나 서비스 활동을 통해서 충족되

어질 때 달성되며, 고객의 상품에 대한 재 구매 욕구가

형성되면 고객 충성도가 시작된다고 하였다.[21] 행동론

적 관점에서 고객충성도는 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한 반

복구매에 따른 빈도나 구매 비율 등을 말하지만, 태도

론적 관점에서는 브랜드 선호 또는 심리적 몰입으로 고

려하며, 특정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갖게 되는 호의적

인 태도와 구매가능성에 대하여 말한다고 할 수 있

다.[22] 충성도는 특정한 브랜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구매하려는 충성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기업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로써 많은 연구를 통하여 다

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며, 인지 학습 이론에 따르면 소

비자들은 신념→ 평가 → 행동과 같은 전통적인 정보처

리 과정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한다(노희찬, 2012).[23]

특히, 본 연구의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의 콘텐츠 제

작자들에 대한 관심의 관점으로 볼 때, 플랫폼으로 방

송되는 온라인 콘텐츠 충성도는 재구독과 연관된 충성

도와 직결된다. 이준웅·심미선(2005)은 콘텐츠 브랜드

충성도의 개념을 브랜드 자산의 결정 요인으로 보고 방

송 산업에 적용시켜 채널 충성도라는 개념을 도출했으

며, 채널 충성도는 행동적인 차원으로 지상파 채널의

반복적인 시청 행위들과 시청자(고객)의 만족도로 형성

된다고 보았고.[24] 오미영·전형연(2006)은 채널 브랜드

자산의 척도 요소로 채널 충성도를 “특정채널에 대한

감정적 애착에 근거하여 그 채널을 지속적으로 추구하

고 고집하는 행위”로 규정 지었으며, 채널 브랜드 자산

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25] 안

준섭(2020)은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시

청자 충성도는 반복시청의 정도와 시청물에 대한 애착

의 정도이고, 수용자와 정보원 상호간 관계가 깊고 만

족할수록 충성도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이를 토대로 유튜브 채널의 시청자 충성도를

‘특정 유튜브 채널의 연속되는 영상 컨텐츠들을 반복

시청하는 정도와 애착의 정도’로 정의하였다.[26]

4. 구독의도

구독 및 구매의도는 재구매, 재구독 할 확률, 의향,

가능성을 의미하는 심리적 태도(김효경, 손수진, 2010)

라고 할 수 있으며[27], 이때 의도란 사용자의 미래 행

동을 뜻하는 것으로 신념과 태도가 행동으로 이어질 확

률이라고 할 수 있고, 지속이용의도는 제품 또는 서비

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이를 지속적으로 이

용하고자 하는 정도를 말하며, 행동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정기적으로 재이용하고 타인에게 추천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마케팅 분야에서 제품 및

서비스 이용 후 나타나는 행동의도로서 사용된 개념인

지속이용의도는 대상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정도라는 맥락에서 유튜브를 대상으로 적용하였을 때

채널구독의도와 동일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28] 이승

민(2020)은 그의 연구에서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후, 구

독의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 정의 하였다.

표 2. 구매(구독)의도의 정의 [29]
Table 2. Definition of purchase (subscription) intent

연구자 구매의도의 정의

고민정,
김용진
(2017)

소비자가 어떤 브랜드에서 제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평 가한 후 자신의 가치와 일치할

때 이를 구입하려는 의도
Engel,
Blackwel
l, &
Miniard
(1995)

소비자의 신념이나 태도가 실제 구매행위로
연결될 가능성

Assael
(1995)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경향

김효경&
손수진
(2010)

브랜드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서, 구매의지에서
비롯된 심리적인 태도

김인혜
(2019)

소비자의 구매에 대한 의지이며 태도와 구매행
동의 연결 고리

천종성(2020)은 공유형 플랫폼인 유튜브의 구독행위

역시 이러한 지속이용의도를 반영한다고 보았는데, 이

용자는 유튜브에 의한 ‘추천’이나 필요에 의한 ‘검색’으

선수 ⑥스포츠맨십

일반인

황성욱
·조윤
용
(2017)

①인품 ②외적매력 ③능력과 배경
④신념 ⑤이타심 ⑥사교성과

친근함

인플루언서
류은아
(2019)

①전문성 ②진정성 ③영향력
④커뮤니케이션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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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영상을 접하고 채널에 대한 이용 경험을 축적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최초로 콘텐츠와 채널을 이용한

이후 반복적으로 만족이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이용

할 목적으로 채널을 ‘구독’ 하게 된다고 밝혔다.[30]

5. 진정성

1) 진정성의 정의

Gilmore & Pine(2007)은 진정성은 기본적으로 정의

에 관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기업의 기만적 마케팅에

속지 않으며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약속, 진실한 제품,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즉 진정성은 소비

자가 기업 활동에 대해 차별적인 지각을 유도하며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요인으

로 작동한다고 하였다.[31] 진정성이 중요한 이유는 서

비스 접점에서 고객이 이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과 이

러한 인식이 고객의 피지각된 서비스품질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것이다(김상희, 2009).[32]

위에서 이수진(2018)은 ‘전문 유튜버’를 설명하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유튜버들은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의적인 일을 수행하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

‘문화 산업’ 내에서 구체적인 수익을 내고 있음으로, 큰

틀에서 (감정의 접점과 연관되는)창의노동자에 속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군이라 정의하였는데, 이와 같은 맥락

에서 바라볼 때, 윤제범(2015)의 진정성을 설명한 내용

은 참조할만하다. 그는 서비스 접점에서 단순한 감정노

동의 수행이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

정성이 담긴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기

업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임을 제시하고 있다. 즉

서비스제공자의 공감력과 표현력의 조합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내면행위와 표현행위가 고객의 긍정적 인식

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하고 있다.[33]

2) 진정성의 조절효과 선행연구

본 연구는 유뷰브 플랫폼에서 이용자(시청자)들과

크리에이터의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구

성되는지, 그 중 범람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 속에

서 시청자가 인지하는 크리에이터 진정성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후속연구 계획의 일환으로)진행하고 있다.

선행연구 중, 진정성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소비자의 주

관적 해석과 관련하여, 감성중심 사회에서의 브랜드를

통한 소비자 이미지 투영성이 진정성과 관련한다고 할

수 있다는 Goulding(2000)[34]의 연구와 나아가 장기적

으로 SNS 진정성은 소비자의 가치 욕구가 현대에 들어

도덕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핵심적인 요구라 할 수 있

다는 최윤슬, 이경렬(2013)[35]의 연구는 유튜브로 대변

되는 1인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의 생태계를 이해하는데

주목할 만하다.

이동걸(2021)은 자신의 연구에서 진정성을 소비자와

약속한 제품, 서비스를 진실하게 책임을 지고 상호교류

과정으로 정의하며[36], 진정성 조절효과들의 선행연구

들을 분석하였는데, 다음의 <표 3>은 그 내용을 정리

한 것이다.

표 3. 진정성 조절효과 선행연구[37]
Table 3. The Preliminary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Authenticity

이동걸(2021), “사회적기업의 유튜브 기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브랜드자산및 행동의도에미치는영향“에서 진
정성 조절효과 선행연구 부분만 정리 편집한 내용임.

또한 이동걸(2021)은, 그의 연구에서 사회적기업의

유튜브 기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브랜드자산 및 행

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유튜버의 진정성이 조

절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유튜버의

연구 방향 연구자 조절효과 확인 내용

브랜드
혁신성

김홍영·
이광배
(2020)

브랜드혁신성과 브랜드태도 사이에
내재적 진정성의 조절효과를 확인

고객 공감
윤문선·
이기목
(2021)

서비스 제공자의 라포 행동 역할을
연구하여 서비스의 진정성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증명

고객의
서비스
실패
경험과
재이용
의도

정기백·
최석봉
(2020)

종업원의 진정성이 높을수록
재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

사회적
책임

고성훈·
최용준
(2020)

CSR 진정성이
높을수록 기업 명성과 행동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절효과를

입증
기업 명성,
기업 신뢰
및

행동의도
의 관계

주윤황·
조희영(2
019)

CSR 진
정성이 기업 명성, 기업 신뢰를
포함한 행동의도 사이에서

조절역할을 하고
있음을 분석

기업의메
세나 활동

박재진
외(2021)

메세나활동의진정성이기업평판에
조절효과가 있음

스포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김승겸
외(2021)

진정성이 높
아질수록 구매의도가 높아지는

조절효과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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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하였다.[38] 이들 선행연구는

브랜드 혁신성, 고객서비스, 고객공감, 사회적 책임, 기

업 명성, 기업메세나, 사회공헌활동, 그리고 사회적 기

업의 유튜브 기반 마케팅 활동에서 보여준 조절효과의

검증결과 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참

조하여, 전문 유튜버의 평판, 그리고 충성도 및 구독의

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한 진정성의 조절효과를 실증

하고자 한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과 연구과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이론과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
로 전문 유튜버의 평판이 충성도와 구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그리고 진정성이 평판과 충성도, 구독의도 간

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지를파악하고자다음과같
은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가설Ⅰ. 전문 유튜버의 평판은 충성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Ⅱ. 전문 유튜버의 평판은 구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Ⅲ. 충성도는 구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Ⅳ. 진정성은 유튜버의 평판과 충성도 간의 관

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Ⅴ. 진정성은 유튜버의 평판과 구독의도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2.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본연구의목적달성을위하여경기도에거주하는소비

자들을 대상으로 약 1개월(2023년 1월 1일～2023년 1월
31일까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200부이고, 회수된설문지는 187부이다. 회수된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72부를 제외한 총 115부가 최
종분석에 사용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데이터 코딩과정을거친 후에, SPSS

통계패키지 프로그램과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먼저 표본자료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신뢰성

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Cronbach’s Alpha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나아가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리고 전문 유튜버의평판과충성도 및구독의도 간
의 관계에서 진정성이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고

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조작적 정의 및 설문문항 구성

본 연구의 유튜브추천서비스와 신뢰, 몰입 그리고 구

독의도 간의 관계, 그리고 유튜브추천서비스와 몰입 간

의 관계에서 신뢰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조작적

정의와 설문항목은 다음의 <표 2>와 <표 3>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4.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 and Measurement Tools

측정변수 조작적 정의 출처

평판

1. 대중이 특정 대상에 대해서
지각하는 옳고, 그름, 좋음과 싫음에

대한 평가
2. 기업이나 사람의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단순한 평가가 아닌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일관되고종합적인판단이고

귀중한 무형자산
3.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특징인
‘영향력’ 요인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인플루언서의 평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

안준섭(2020)
조영욱(2020)
Gotsi, &
Wilson,
2001)

충성도

1. 반복시청의정도와시청물에대한
애착의 정도

2. 고객의 만족과 재 구매 의사가
결합된 개념

3. 특정한 브랜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구매하려는 충성스러운

상태

최진영(2010)
노희찬(2012)
안준섭(2020)
오세진(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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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안준섭(2020), 조영욱(2020),

Gotsi, & Wilson(2001)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유튜브

평판의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충성도는 최

진영(2010), 노희찬(2012), 안준섭(2020), 오세진(2021)의

척도를 참고 보완하여 10개 항목을, 구독의도는 천종성

(2018), 김효경·손수진(2010)의 척도를 참조하여 9개 항

목을, 마지막으로 최윤슬·이경렬(2013), 이동걸(2021)의

내용을 참고 보완하여 진정성의 9개 항목 등으로 다음

의 <표 5>와 같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표 5. 설문지 구성
Table 5.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Ⅳ. 실험 및 결과

1. 인구통계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특성을 살펴보

면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여

자응답자(68명, 59.1%)가 남자응답자(47명, 40.9%)보다

통계적으로 더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여

부별로는 미혼자(73명, 63.5%)가 기혼자(42명, 36.5%)보

다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세

가 60명(52.2%)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41-50세가 25명(21.7%), 51-60세 15명(13.0%), 31-40세

구독의도

1. 최초로 콘텐츠와 채널을 이용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용할 목적의

의도
2. 재구독 할 확률, 의향, 가능성을

의미하는 심리적 태도

천종성(2018)
김효경·손수
진(2010),

진정성

1. SNS 진정성은 소비자의 가치
욕구가 현대에 들어 도덕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핵심적인 요구

2. 소비자와 약속한 제품, 서비스를
진실하게책임을지고상호교류하는

과정

최윤슬·이경
렬(2013)
이동걸(2021)

측정변수 설문문항

평판

1. 나는이유튜버의채널에서다양한정보를접할
수 있다
2. 이 유튜버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이 유튜버는 다양한 정보들을 비교 분석한다
4. 이 유튜버는 채널 운영을 성실하게 한다
5. 이 유튜버는 컨텐츠 기획 능력이 우수하다
6. 이 유튜버는 명확한 신념과 자기 주관이 있다
7. 이 유튜버는 차별화된 매력이 있다
8. 이 유튜버는 말, 글, 행동, 자기주장 등
톤앤매너가 일관된다
9. 이유튜버는자기분야에대한전문지식을갖고
있다
10. 이 유튜버는 타인의 의견이나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충성도

1. 현재 이용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
2. 현재 이용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3. 현재 이용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할
것이다
4. 현재 이용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가장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한다
5. 현재이용하고있는유튜브채널을다시시청할
확률이 높다
6. 현재 이용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7. 현재 이용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8. 현재 이용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알람설정을
할 것이다
9. 나는 시청했던 유튜버의 채널에 결속감을
느낀다
10. 만약 시청하던 유튜버의 채널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면 섭섭함을 느낄 것이다

구독의도

1. 만약 내가 지금 유튜브를 시청해야 한다면 이
유튜버의 유튜브를 시청할 것이다
2. 나는 이 유튜버의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시청할
의도가 있다
3. 나는 일상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할 의향이 있다
4. 누군가 나의 조언을 구한다면, 내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추천할 의향 있다
5. 가능하다면, 내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의
이용을 더 늘릴 의향이다
6. 유튜브채널을시청후만족했다면구독을하는
편이다
7. 유튜브로 시청한 채널의 콘텐츠 수가 많으면
구독 의향이 증가하는 편이다
8. 나는다른사람에게이유튜브의긍정적인면을
이야기 할 것이다
9. 나는향후유튜브채널의이용을중단하지않고,
계속 ‘구독’할 의향이 있다.

진정성

1. 이 유튜버는 진실하게 방송한다
2. 이 유튜버는 일관성이 있다
3. 이 유튜버의 의도는 순수하게 느껴진다
4. 이 유튜버의 노력이 느껴진다
5. 이 유튜버의 진정성이 느껴진다
6. 이 유튜버는 시청자와 소통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7. 이 유튜버는 시청자를 배려한다
8. 이 유튜버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일반적 품질
이상이다
9. 이 유튜버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일관된 품질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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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9.6%), 60세 이상 4명(3.5%) 순으로 나타났다. 학

력별로는 대졸이상(59명, 51.3%)이 가장 많았고, 고졸

(33명, 28.7%), 대학원졸업(12명, 10.4%), 전문대졸/대퇴

(11명, 9.6%) 순으로 나타났다. 연소득별로는 20000만원

이하(74명, 64.3%)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2-3000만원(11명, 9.6%), 5-7000만원(10명, 8.7%),

4-5000만원(8명, 7.0%) 3-4000만원(7명, 6.1%), 7000만

원 초과(5명, 4.3%)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기타

(67명, 58.3%)가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사원(30명, 26.1%), 가정주부(6명, 5.2%), 자영업(6명,

5.2%), 교사(5명, 4.3%), 공무원(1명, 0.9%) 순으로 나타

났다.

표 6. 인구통계적 특성
Table 6. Demographic Characteristics

구분
빈도

구분
빈도

명 % 명 %

성별
남자
여자

47
68

40.9
59.1

결혼
여부

기혼
미혼

42
73

36.5
63.5

계 115 100 계 115 100

연령

20-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0세 이상

60
11
25
15
4

52.2
9.6
21.7
13.0
3.5

학력

고졸이상
전문대/대퇴
대졸
대학원졸

33
11
59
12

28.7
9.6
51.3
10.4

계 115 100 계 115 100

연소
득

2000만
이하
2-3000만
원

3-4000만
원

4-5000만
원

5-7000만
원
7000만
초과

74
11
7
8
10
5

64.3
9.6
6.1
7.0
8.7
4.3

직업

회사원
자영업
공무원
교사
가정주부
기타

30
6
1
5
6
67

26.1
5.2
0.9
4.3
5.2
58.3

계 115 100 계 115 100

2.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신뢰도(Reliability)는 측정결과에 오차가 들어 있지

않은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 반복

적으로 측정을 했을 경우 나타나는 측정값들의 분산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Cronbach's Alpha를 사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즉, Cronbach's

Alpha 계수가 0.793에서 0.887의 범위에 걸쳐 나타난

결과로 볼 때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되어진 설문문

항들은 대체로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측정변수들의 신뢰도 검증결과
Table 7. The reliability test result of the measurement variables.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항목들은 기존의 선행연구

들에서 사용된 것으로 타당도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

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본 연구 조사대상 응답자들의

특성이 타당도 또는 신뢰도에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응답자가 원하는 개념을 과연 정확하게 측

정하였는가와 같은 측정문항의 작성과 관련된 문제점

인 타당도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요인분석의 기법으로는 주성분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의 회전은 직각회전 방식의

하나인 배리맥스 회전방식을 이용하였다. 요인분석과정

에서 아이엔 값은 1보다 높은 값을 갖는 요인을 선택하

도록 하였으며, 요인적재 값이 0.5이하로 일반적으로 권

장되고 있는 기준치에 미달하는 전문 유튜버의 평판 8

문항과 충성도 6문항, 구독의도 5문항은 다른 요인에

적재되어 이 문항들을 제거한 후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요인은 3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모든 요인

의 적재값은 0.5이상으로 나타났고 이 요인들의 총분산

율은 70.273%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개념타당도가 적합함을 알

수 있다.

표 8. 외생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검증 결과
Table 8. The results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verification of exogenous variables

구분 최초항목수 최종항목수
Cronbach's
Alpha 계수

평판 10 3 0.793
충성도 10 6 0.853
구독의도 9 3 0.887
진정성 9 4 0.803
계 39 16

구분
성분

1 2 3
평판1 0.140 0.081 0.795
평판2 0.126 0.251 0.851
평판3 0.054 0.121 0.813
충성1 0.784 -0.003 0.190
충성2 0.814 0.116 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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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관관계 분석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과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9>에 제시되

어 있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변수들의 상

관관계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상관관계 분석 결과
Table 9.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구분 평균 표준편차 평판도 충성도
구독의
도

평판도 5.03768 1.13664 0.593

충성도 3.88696 1.56589
0.351**
(0.123)

0.586

구독
의도

5.36232 1.05091
0.342**
(0.117)

0.423**
(0.179)

0.581

CR값 0.810 0.876 0.805

**.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의 값은 상관계수의 제곱 값,
대각선은 평균분산추출 값(AVE)임.

4. 구성개념 타당성 분석

본 연구 잠재변수들의 측정모형에 대한 타당도 분

석을 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CR값은 6.406 이상으로 요인부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

유는 모든 변수들이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측정

하였기 때문이며,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통계적

으로 무의미한 설문항목을 제거하였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측정모형이 표본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하

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적합도지수를

확인하였다. χ²값이 69.766(p=0.034, df=50)로 모형이 다

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x²값은 표본

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모형과 자료의 불

일치가 과도하게 추정될 수 있다. 이에 χ² 이외의 지수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GFI=0.911, AGFI=0.861,

NFI=0.907, IFI=0.972, CFI=0.971, RMSEA=0.059로 대부

분의 적합도지수가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은 연구의 자료를 잘 설명

하도록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10.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Table 10.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다음으로 측정모형의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척도들이 모두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

적재치와 측정오차를 활용한 각 구성개념들의 개념신

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 값(AVE)을 알아보았다. 일반

적으로 개념신뢰도는 0.7 이상의 값을, 그리고 평균분산

추출 값은 0.5 이상일 때 수용이 가능하다(Fornell &

Larcker, 1981).[39]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변

수들의 개념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 값이 수용가능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구성개념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충성3 0.728 0.423 0.188
충성4 0.719 0.177 0.176
충성5 0.721 0.466 0.000
충성6 0.735 0.416 -0.053
구독5 0.304 0.755 0.216
구독6 0.065 0.827 0.207
구독9 0.439 0.732 0.131
고유값 3.712 2.487 2.233
분산율(%) 30.937 20.725 18.612

누적분산율(%) 30.937 51.662 70.273

경로
Esti
mate

S.E. SRW C.R. P

평판1←유튜버평
판

1.00
0

0.671

평판2←유튜버평
판

1.58
6

0.23
3

0.940 6.803 0.000

평판3←유튜버평
판

1.32
2

0.20
6

0.668 6.406 0.000

충성1←충성도
1.00
0

0.666

충성2←충성도
0.96
9

0.14
1

0.735 6.877 0.000

충성3←충성도
1.24
6

0.15
9

0.869 7.847 0.000

충성4←충성도
1.02
5

0.15
9

0.680 6.433 0.000

충성5←충성도
0.96
2

0.13
3

0.781 7.220 0.000

충성6←충성도
0.96
5

0.13
8

0.751 6.984 0.000

구독5←구독의도
1.00
0

0.781

구독6←구독의도
0.97
8

0.14
2

0.662 6.876 0.000

구독9←구독의도
1.07
9

0.12
6

0.833 8.574 0.000

1. fixed parameter, n=115
측정모형의 적합도: χ²=69.766, p=0.034, df=50, χ²/df=1.395,

RMSEA=0.059, GFI=0.911, AGFI=0.861, NFI=0.907, IFI=0.972,
CFI=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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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가설검증결과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

해 적합도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첫째, χ

²의 값이 작을수록 최적모형, p값은 0.05보다 클수록 최

적모형, RMSEA값은 0.08보다 작을수록 최적모형 그리

고 기타 적합지수 등은 1에 가까울수록 최적모형에 가

깝다는 적합도 판단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모수추정법은

사용된 변수들의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구조모형의 구성지표는 측정모형과

동일한 구성지표를 사용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분

석결과, χ²=69.766(p=0.034, df=50), GFI=0.911,

AGFI=0.861, NFI=0.907, IFI=0.972, CFI=0.971,

RMSEA=0.059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

과 자료가 매우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를 추론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적합도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가설Ⅰ의 전문 유튜버의 평판은 충성도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이 채택되었으며, 둘째, 가설Ⅱ의 전문 유튜버의 평판은

구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가설Ⅲ의 충성도와 구독의도 간의 관계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가설Ⅳ와 가설Ⅴ의 유튜버의 평판

과 충성도 및 구독의도 간의 관계에서 진정성이 조절효

과를 갖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표 11. 가설검증 결과
Table 11. Hypothesis Test Result

그림 2. 가설적 연구모형의 경로도해
Figure 2. Diagram of Route of Hypothetical Study Model

6. 조절효과 검증결과(가설Ⅳ, Ⅴ의 분석결과)

본 연구는 전문 유튜버의 평판과 충성도 및 구독의

도 간의 관계에서 진정성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

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은 회귀식에 변수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변수를 독립변수의 상호

작용 항으로 추가했을 경우의 설명력 R² 값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증가하느냐의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위계적 분석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단계에서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투입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조절변수를 투입하며, 세 번째 단

계에서는 종속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 독립변수와 조

절변수를 곱한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한다. 이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의 영향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종속변

수에 대한 조절변수의 영향을 볼 수 있으며, 세 번째

R² 값의 변화량에 따라 조절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그

런데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상호작용을 실시한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화의 방법을 이용하며 이는 독립변수에서 독립변

수의 값을 빼고, 조절변수에서 조절변수의 평균값을 빼

서 새로운 편차점수로 변화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만들어 서로 상호작용을 실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위에서 설명한 위계적 회귀분석에 따라 독립변수인

전문 유튜버의 평판과 종속변수인 충성도 및 구독의도

사이에서 진정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1) 전문 유튜버의 평판과 충성도 간의 관계에서 진

정성의 조절효과 검증

먼저 전문 유튜버의 평판과 충성도 간의 관계에서

진정성이 조절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첫 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전문 유튜버의 평판을

종속변수인 충성도에 회귀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

경로
Esti
mate

S.E. SRW C.R. P

평판→충성도 0.433 0.134 0.365 3.225 0.001

평판→구독의도 0.358 0.133 0.243 2.686 0.007

충성→구독의도 0.864 0.154 0.694 5.599 0.000

1. fixed parameter, n=115
구조모형의 적합도: χ²=69.766, p=0.034, df=50, χ²/df=1.395,

RMSEA=0.059, GFI=0.911, AGFI=0.861, NFI=0.907, IFI=0.972,
CFI=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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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게 나타났다(β=0.644, p<0.000). 그리고 두 번째 단

계에서 조절변수인 진정성을 투입한 결과 평판을 통제

하였을 경우 평판은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β=0.319, p<0.000). 세 번째 회귀분석 단

계에서 평판과 진정성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을 경

우의 상호작용 값은 0.34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평판과 충성도 간에 만들어진 상호작용 항은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판이

회귀식에 투입되었을 때 설명력은 41.5%였으며, 진정성

이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 49.3%로 회귀식에서 7.8%가

증가되었다. 회귀식 3단계에서 평판과 진정성의 상호작

용 항이 회귀식에 추가되었을 때 설명력은 49.7%로 증

가하였다. 결론적으로 전문 유튜버의 평판과 충성도 간

의 관계에서 진정성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가설은 채택되었다.

표 12. 가설검증 결과(진정성의 조절효과)
Table 12.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s (Moderating Effect of
Authenticity)

2) 전문 유튜버의 평판과 구독의도 간의 관계에서

진정성의 조절효과 검증

다음으로 전문 유튜버의 평판과 구독의도 간의 관계

에서 진정성이 조절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첫 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전문 유튜버의 평

판을 종속변수인 구독의도에 회귀분석한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β=0.517 p<0.000).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조절변수인 진정성을 투입한 결과 평판

을 통제하였을 경우 평판은 구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347, p<0.000). 세 번째 회

귀분석 단계에서 평판과 진정성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

하였을 경우의 상호작용 값은 0.397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 평판과 구독의도 간에 만들어진 상호

작용 항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평판이 회귀식에 투입되었을 때 설명력은 37.9%

였으며, 진정성이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 39.4%로 회귀

식에서 1.5%가 증가되었다. 회귀식 3단계에서 평판과

진정성의 상호작용 항이 회귀식에 추가되었을 때 설명

력은 40.7%로 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표 14>에서와

같이 전문 유튜버의 평판과 구독의도 간의 관계에서 진

정성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가설은 채

택되었다.

표 13. 가설검증 결과(진정성의 조절효과)
Table 13.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s (Moderating Effect of
Authenticity

(종속변수: 구독의도)

표 14. 조절효과 검증 결과 요약
Table 14. The Summary of Moderating Effectiveness Validation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전문 유튜버의 평판이 충성도와 구독의도

에 미치는 영향관계, 그리고 진정성이 평판과 충성도,

구독의도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파악하

모형 B S.E β t p F R² ⊿R²

1
(상수)
평판

0.855
0.682

0.122
0.036 0.644

7.031
18.710

0.000
0.000

350.07 0.415 -

2

(상수)
평판
진정
성

0.467
0.521
0.322

0.122
0.039
0.037

0.491
0.319

3.838
13.449
8.723

0.000
0.000
0.000

238.69 0.493 0.078

3

(상수)
평판
진정
성
평판 ×
진정
성

1.051
0.332
0.100
0.069

0.308
0.100
0.114
0.034

0.313
0.099
0.349

3.408
3.332
0.876
2.059

0.001
0.001
0.381
0.040

162.25 0.497 0.004

모형 B S.E β t p F R² ⊿R²

1
(상수)
평판

0.674
0.532

0.164
0.138 0.517

4.522
12.375

0.000
0.000

350.07 0.379 -

2
(상수)
평판
진정성

0.324
0.419
0.285

0.147
0.121
0.098

0.425
0.347

3.487
12.149
6.822

0.000
0.000
0.000

254.29 0.394 0.015

3

(상수)
평판
진정성
평판 ×
진정성

0.941
0.287
0.234
0.127

0.294
0.124
0.101
0.147

0.384
0.141
0.397

2.983
2.857
1.212
7.545

0.001
0.001
0.015
0.000

174.23 0.407 0.013

가설 채택유무
가설Ⅳ. 진정성은전문유튜버의
평판과 충성도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가설Ⅴ. 진정성은전문유튜버의
평판과구독의도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3, pp.221-237, May 31, 2023.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233 -

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유튜버의 평판, 충성도, 구독

의도 간 영향, 그리고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진정성의

조절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며 현재 유

튜브를 시청하는 성인남녀에게 약 1개월 간 총 2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나, 최종 115부의 유효 표본만 실

증 분석하는데 사용되었고,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상

관관계분석, 구성개념 타당성 분석,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가설검증, 그리고 조절효과 검증 등의 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 유튜버의 평판과 충성도 간의 관계(β

=0.365, t=3.225)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어 가설이 채택되었으며,

둘째, 전문 유튜버의 평판과 구독의도의 간의 관계(β

=0.243, t=2.686)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어 가설이 채택되었고,

셋째, 충성도와 구독의도 간의 관계(β=0.694,

t=5.599) 역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어 가설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진정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 유튜버의 평판과 충성도 간의 관계에

서 진정성은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전문 유튜버의 평판과 구독의도 간에 관계에서도 진정

성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연구모형에

서 제시한 가설이 모두 채택되는 결과로 검증이 완료되

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문 유튜버의 평판과 충성도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내용은, 사실 예측 가능한 결과를 실증한 것인

데, 최근 플랫폼 미디어 활성화에 따라 유튜버 등의 인

플루언서들, 즉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은 평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허영조, 2021), 이때 좋은 평판은 태

도론적 관점에서는 브랜드 선호 또는 심리적 몰입으로

특정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와 구매가능

성과 관련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안주영·조용현,

2006)는 이론적 배경을 모두 검증한 것이다. 서비스 공

급의 주체가 시청자에게 높여야 할 전략적 접근법이나

목표가 사용자의 시청의지 및 재방문 확률을 극대화하

는 것이라면, 시정자의 충성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때 충성도는 결국 주체자의 평판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전문 유튜버의 평판과 구독의도의 간의 관계에

서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이 채택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우정민(2021)은 구독

의도는 사용자의 미래 행동을 뜻하는 것으로 신념과 태

도가 행동으로 이어질 확률이라고 하였고, Engel,

Blackwell, & Miniard(1995)는 시청자의 신념이나 태도

가 실제 구독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라고 정의하였는

데, 이는 바로 위 첫 번째, 결과에서 살펴본 안주영·조

용현(2006)의 주장, 즉 태도론적 관점에서 브랜드 선호

또는 심리적 몰입이 특정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호의적

인 태도와 구매가능성과 관련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

다는 정의처럼, 심리적 몰입과 신념 및 태도를 동반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평판이 구독의지에 미치는 중요

한 요인임을 증명한 것이다.

셋째, 충성도와 구독의도 간의 관계 역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이 채택되었

다. 오미영·전형연(2006), 그리고 안준섭(2020)은 그들의

연구에서 채널 브랜드 자산의 척도 요소로 채널 충성도

를 “특정채널에 대한 감정적 애착에 근거하여 그 채널

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고집하는 행위”로 규정 지었으

며, 또한 반복시청의 정도와 시청물에 대한 애착의 정

도로 정의하였고, 수용자와 정보원 상호 간 관계가 깊

고 만족할수록 충성도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고 밝히며, 이를 토대로 유튜브 채널의 시청자 충성

도를 ‘특정 유튜브 채널의 연속되는 영상 컨텐츠들을

반복 시청하는 정도와 애착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들

을 종합하면 충성도는 채널 브랜드 자산에 유의미한 영

향을 끼치는 것으로 정의한 것이고, 이는 천종성(2020)

이 주장한 바, 최초로 콘텐츠와 채널을 이용한 이후 반

복적으로 만족이 이루어지고, 채널에 대한 이용 경험을

축적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채널을

‘구독’ 하게 된다고 밝힌 그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

로 보완 검증된 것이다.

그리고, 진정성의 조절효과 결과를 살펴보면, 넷째,

전문 유튜버의 평판과 충성도 간의 관계에서 진정성은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섯째, 전문 유튜

버의 평판과 구독의도 간에 관계에서도 역시, 진정성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의 세 번째

까지의 검증결과를 살펴볼 때, 평판이 충성도에, 평판이

구독의도에. 그리고 충성도가 구독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결과 등은 진정성의 조절효과가 기반 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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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검증한 것이다. 진정성은 기본적으로 정의에 관

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콘텐츠 제공자의 기만적 마케팅

에 속지 않으며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약속, 진실한 서

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즉 진정성은 소비자가 콘텐츠

제공자의 활동에 대해 차별적인 지각을 유도하며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요인으

로 작동(Gilmore & Pine, 2007)하고 있다. 진정성이 중

요한 이유는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이 이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과 이러한 인식이 고객의 피지각된 서비스품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김상희, 2009)이다. 또

한 이동걸(2021)이 정리한 선행연구들의 정의 내용 <표

3>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브랜드 혁신성, 고객 공감,

고객의 서비스 실패 경험과 재이용 의도, 사회적 책임,

명성·신뢰 및 행동의도, 사회공헌 활동’ 등, 주로 서비스

제공자의 평판 및 충성도와 연관된 요소들과 깊은 관계

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연속적 선형 관계에서 서비

스제공자의 공감력과 표현력의 조합으로 서비스 제공

자의 내면행위와 표현행위의 진정성이 서비스 이용자

의 평판과 충성도 및 구독의도와 밀접하게 관계하며 고

객의 긍정적 인식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윤제범,

2015)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최근 다양한 유튜브 콘텐

츠들이 각 채널에 특화된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는데,

그에 비례하여 시청자, 잠재 구독자들 역시 콘텐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막연하게

확장된 콘텐츠 서비스 보다는 진정성이 동반되어 시청

자들의 시청의지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플랫폼 상에서 제작되는 콘텐

츠는 기하급수적으로 생산되고 있지만, 시청자들의 선

택 기준 역시 다양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청자의

선택 기준에서 진정성이 기본이 되는 콘텐츠에 대한 수

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 시장의 화두인 1인 미디

어 환경에서 다양해지고 있는 미디어 서비스들과 사용

자 간의 유기적 관계 구성의 필요 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 진행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특성이 콘텐츠관

여도와 사용자태도에 그리고 사용자태도가 구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의 후속으로, 그리고 1인 미디어 환경

의 핵심 요인들을 단계별로 실증하기 위해 향후 진행될

유튜브 콘텐츠에 노출되는 광고와 시청자 이용의도 간

의 관계 실증의 계속연구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지속적으로 전개될 플랫폼 미디어 관련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전문 유튜버의 평판, 충성도, 구독의도

및 진정성의 조절효과의 다양한 방위의 연구 활성화 측

면에서 학문적 의의도 논할 수 있다. 아울러 실용적 활

용에 있어 실무적 방향성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제언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

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향후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실증된 데이터의 원

인과 결과에 대한 정밀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인구통계적으로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

난 연구에서의 부족한 점, 예를 들면, 기혼 및 미혼의

비율 , 연령 비율, 그리고 남·여의 성비율이 월등히 달

랐던 점을 고려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설문지를 배

포 회수하였고, 개선된 인구통계적 분석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20-30대의비율이 과반을 넘고 있는 문

제가 발생하였다. 유튜브 관련 연구 특성 상, 빠르게 변

화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문화 트렌드 및 다양한 문화,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방향성을 추종하는 연구임을

감안할 때, 젊은 층의 의식을 엿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두터운 데이터 시료 확보가 보다

정확한 결과 값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할

때, 아직 인구통계적 분석의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고

서라도 폭넓은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에서 <표 7>의 신뢰도

검증결과, 연구모형에 기반을 둔 설문지 구성 중에,

‘평판’ 항목이 최초 10개 항목에서 최종 3개 항목이 채

택되었고, ‘충성도’ 항목의 최초 10개 항목에서 최종 6

개 항목이, ‘구독의도’의 최초 9개 항목에서 최종 3개

항목이, 그리고 ‘진정성’의 최초 9개 항목에서 최종 4개

항목만이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구성한 연구모형과 그에 기초한 설문구성 항목의 채택

률이 낮은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주로 20-30대 젊은 층의

설문결과에서 유독 높은 기각의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설문에 참여할 당시 답변자들의 연구 참여 진정성에 문

제가 있었거나, 혹은 20-30대 젊은 층의 의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설문구성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신

뢰도를 위해 변수에 대한, 보다 세밀한 구성과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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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존재하였지만, 역시

간과되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크리에이터들의 세

분화된 전문적 콘텐츠와 이용자들 간의 유연한 관계,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다양성과 디지털 미

디어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세분화된 결과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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