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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케세이퍼시픽항공은 2022년 1월 1일부터 기내 엔터테
인먼트에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HBO 

맥스 콘텐츠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티웨이항공은 
2023년 5월 중대형 항공기의 무게를 줄인 친환경 운영으
로 유럽과 미주 일부 노선 취항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기내 좌석의 모니터와 케이블을 없애는 대
신 모바일이나 태블릿 등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기내 서비스 제공과도 
관련이 있다. 티웨이항공은 최근 트렌드에 맞게 국내 
OTT 업체인 왓챠(WATCHA)와 제휴를 통해 탑승권 예약 

1) 이 논문은 2024년도 광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
에 의해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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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strategies for in-flight OTT services by examining 
differences in binge-watching patterns through online video streaming services based on age. 
Additionally, it investigates how the moderating effects of need for cognition and critical media 
literacy influ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binge-watching. Data from the 2020 
Korean Media Panel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were utilized, with moderating effects analyzed using Process Macro Model 1. Results indicate 
that as age increases, the frequency of binge-watching content rises while the duration 
decreases. Moreover, moderating effects of need for cognition and critical media literacy in the 
age-binge-watching relationship were confirmed. This study analyzed binge-watching behaviors 
among online video streaming service users, confirming the influence of age, binge-watching 
habits, need for cognition, and critical media literacy.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include insights for in-flight service providers, content marketers, and online video streaming 
service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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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탑승 전에 자신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미리 콘텐
츠를 다운받아, 기내에서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다. 이외에도 대한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에어캐나다 등의 
항공사가 고객 서비스 만족을 높이기 위해 기내 OTT 서
비스 제공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기내 서비스 환경 및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
행되었지만(e.g. Kim et al., 2013; Wang & Park, 
2016; Choi & Kim, 2013), 항공사 기내 OTT 서비스 
전략에 관한 국내 연구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COVID-19로 
인한 바이러스감염병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감염병
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OTT 
이용자수는 증가하였다(Park et al., 2022). 예를 들
어, 2020년 1월에 비해 2월 OTT 이용량이 44.4% 증
가하였으며, 티빙(TIVING)의 전체 시청시간은 77%, 
웨이브(wavve)의 실시간 시청시간은 16.4% 증가하였
고, 넷플릭스(Netflix)는 약 1백만 명의 순이용자가 증
가했다(Yu, 2020).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재
택근무, 재택수업 등이 증가하면서 OTT를 통한 국내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였다(Kim, 2021). 

OTT 이용과 관련하여 업계와 학계가 주목한 이슈 
중 하나는 콘텐츠 몰아보기(binge-watching)이다
(Kim et al., 2022; Shim & Sung, 2022; Viens & 
Farrar, 2021). 몰아보기 시청과 관련한 통계회사들의 
발표에 따르면, 격리기간 중 미국인의 38%가 평일에 3
시간 이상 콘텐츠를 시청했고(Sykes, 2021), 미국인의 
73%는 자신이 콘텐츠 몰아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Deloitte, 2016). 

몰아보기에 대한 업계와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몰
아보기 시청에 관한 연구가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
었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몰아보기를 주제로 발
표된 국내 논문은 11편이었고, 대부분은 기존의 영향 요
인들을 검토하거나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들이었다. 그러
므로 몰아보기 시청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새로운 변수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연령과 미디어 이용 및 콘텐츠 소비는 미디어 산업, 콘
텐츠 기획 및 제작, 방송미디어서비스, 정보통신정책 분야
의 주요한 연구주제이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
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COVID-19 
팬데믹 기간(2020-2022년), OTT 이용이 전 연령대에 걸
쳐 증가 추세였고, 60대는 28.7%에서 39.4%로, 70세 이
상은 11.8%에서 19.1%로 증가하였으며, OTT 이용률의 

증가폭 역시 40대(9.0%), 60대(10.0%), 70세 이상(2.5%)
에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Jung, 2023). 그러므로 
연령에 따른 OTT를 통한 콘텐츠 몰아보기의 차이를 탐구
하는 연구는 국내 정보통신정책 분야에 기여하는 바가 크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령과 몰아보기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
해 인지욕구와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의 변인을 이용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몰아보기 시청유형을 몰아보
기 시청빈도와 몰아보기 시청시간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몰아보기 맥락에서 인지욕구(Shim et al., 
2018; Shim & Kim, 2018)와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
력(Wight & Cooper, 2022)의 영향 요인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이 연구들은 몰아보기 시청유
형을 몰아보기 시청빈도와 몰아보기 시청시간으로 구
분하여 탐색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몰아보기 시청유
형을 구분하여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가 몰아보기 연
구의 지평을 더 확장시켜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령에 따른 국내 이용자들의 
OTT 몰아보기 시청유형 차이를 검증하고, 이 연구결
과를 통해 고객 서비스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
운 항공기 기내 OTT 서비스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몰아보기 시청유형을 몰아보기 
시청빈도와 몰아보기 시청시간으로 구분하였고, 연령
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연령과 몰
아보기의 관계에서 인지욕구와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
력이 조절효과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20년 한국미디어
패널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가 
국내 OTT의 몰아보기 시청유형이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연령에 따른 몰아보기 시청유
형에 인지욕구와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이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가 
OTT의 몰아보기 시청에 관한 이론적 지평을 넓혀주
고, 항공기 기내 OTT 서비스 관리자, 미디어 산업, 콘
텐츠 기획 및 제작, 마케팅 실무자에게 연령에 따른 몰
아보기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줄 것이다. 

Ⅱ. 문헌연구

2.1 연령과 콘텐츠 몰아보기

콘텐츠 몰아보기(이하 몰아보기)는 한 번에 여러 편의 
텔레비전 에피소드를 이어서 시청하는 것(Rube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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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8)으로,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왓챠, 시
즌, 티빙 등 OTT의 성장과 함께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
고 있다. 

지금까지 몰아보기에 관한 연구들은 몰아보기 시청 동
기와 원인을 확인하거나 몰아보기의 부정적 효과와 긍정
적 효과를 밝혀내고 검증하는 데 주목해 왔다. 몰아보기 
시청 동기와 원인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자기통제감, 
정서적 불안정성, 충동성, 우울감, 즐거움이나 스트레스 
해소 등이 몰아보기 시청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Lee, 2018; Han et al., 2017; Steins-Loeber et 
al., 2020). 가령, 개인이 자기통제감이 낮으면 더 빈번하
게 몰아보기를 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Merrill Jr. & 
Rubenking, 2019),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은 개인은 현
실 세계에서의 상시적인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현실 회
피를 위해 드라마 시리즈물의 몰아보기 경향이 높아진다
(Lee, 2018). 또한,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거나 즐거움을 
경험하고 싶을 때도 개인은 몰아보기를 하려는 경향이 높
다(Panda & Pandey, 2017). 

몰아보기는 과도하게 콘텐츠를 집중해서 시청함으로 
인해 중독, 우울, 사회적 고립, 죄책감, 피로감 등의 부
정적 효과를 일으키기도 하고(Ahmed, 2017; Granow, 
Reincke & Ziegele, 2018), 콘텐츠에 대한 몰입감, 콘
텐츠에 대한 선호도, 스트레스 해소 등의 긍정적 효과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Di Placido, 2017; Jenner, 2017; 
West, 2014). 예를 들어, Ahmed(2017)는 몰아보기와 
우울감의 정적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고, 
Granow et al.(2018)은 몰아보기가 시청 후의 죄책감
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또한,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조사에서, 약 74%가 몰아보기를 
할 때 콘텐츠에 대한 평가가 더 호의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West, 2014). 

OTT의 성장과 함께 몰아보기에 관한 연구들이 다
수 존재하지만, 아직 다양한 관점에서 몰아보기를 연구
한 실증적 연구들은 미비하다. 본 연구는 몰아보기 행
위를 유형화한 선행연구들(Jung & Choi, 2019; Pitt-
man & Sheehan, 2015)을 토대로 몰아보기 유형을 
몰아보기 빈도(binge-watching frequency)와 몰아
보기 시간(binge-watching duration)으로 구분하고, 
연령에 따라 몰아보기 유형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몰아보기 유형을 몰아보기 빈도와 몰아보
기 시간으로 구분한 연구(Pittman & Sheehan, 2015)

를 통해 몰아보기 빈도는 얼마나 자주 몰아보기를 하는
지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 수준으로 정의하고, 몰아보기 
시간은 한자리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시청을 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 수준으로 정의한다.

개인차와 몰아보기의 관련성을 검증한 연구들은 연
령이 중요한 변수이며, 연령이 낮은 사람들이 연령이 
높은 사람들보다 몰아보기 경향이 더 높고, 그 이유는 
연령이 낮은 사람들은 연령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자
유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Devasagayam, 2014; Shannon-Missal, 2013). 이 
연구들이 연령에 따른 몰아보기의 차이를 검증하였지
만, 몰아보기 유형을 몰아보기 빈도와 몰아보기 시간으
로 구분하여 차이를 검증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기
존 연구들에서 검증하지 않았던 몰아보기 유형을 몰아
보기 빈도와 몰아보기 시간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연령에 따른 몰아보기 유형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RQ1: 연령에 따라 몰아보기 유형의 차이가 나타나는
가? 연령에 따라 몰아보기 빈도와 몰아보기 시
간의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2.2 인지욕구와 콘텐츠 몰아보기

인지욕구는 몰아보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며(Shim & Kim, 2018), 정교화된 사고
를 하려는 개인의 성향으로 정의한다(Cacioppo & 
Petty, 1982). 인지욕구는 개인의 차이가 존재한다(Das 
et al., 2003). 인지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사고하는 것
을 좋아하지만, 인지욕구가 낮은 사람들은 인지적 노력
을 기울이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Haugtvedt 
et al., 1992). 실제로 높은 인지욕구를 가진 개인이 메
시지를 평가하는데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Cacioppo et al., 1983). 

인지욕구는 정보탐색 동기와 관련성이 높은데, 높은 
인지욕구를 가진 개인은 정보탐색 동기가 높고, 더 많
은 정보를 획득하려는 경향이 있으며(Verplanken et 
al., 1992), 자신의 정보탐색 행동을 극대화하려는 경
향이 있다(Mokhtari et al., 2013). 가령, 인지욕구와 
인터넷의 정보이용 간의 관련성을 탐구한 연구결과를 
보면, 높은 인지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낮은 인지욕구를 
가진 사람들보다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더 많이 확
인하였고,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탐색하는 데 더 많



한국항공운항학회 85항공기 기내 OTT 서비스 전략에 관한 연구: 연령에 따른 콘텐츠 몰아보기 시청유형 차이의 …

은 시간을 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Amichai-Ham-
burger et al., 2007). 그러나 인지욕구가 낮은 개인
은 인지적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는 생각의 지름길인 
휴리스틱 단서(heuristic cue)를 이용하여 정보를 처
리하고자 한다(Klein & Webster, 2000).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지용량이 제한적이고, 인지적 구두쇠이기 
때문에 인지적 자원이 있더라도 인지적 노력을 적게 
들이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높은 인지욕구가 개인의 일관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높은 인지욕구를 가
진 사람들은 생각의 지름길인 휴리스틱 단서를 이용하
기보다 인지적 노력을 들여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더 즐기기 때문에, 높은 인지욕구가 개인의 일관된 행
동을 방해할 수 있다. 인지욕구가 게임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한 연구결과를 보면, 높은 인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인지적 생각에 노력을 많이 기
울이면서 게임중독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만, 낮은 
인지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게임중독성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Jin & Jung, 
2009). 온라인 충동구매 맥락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가 나타났는데, 인지욕구가 온라인 충
동구매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높은 인지욕구를 가진 
집단보다 낮은 인지욕구를 가진 집단이 온라인 충동구
매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진창현, 2011).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높은 인지욕구는 
시청패턴을 방해하며, 낮은 인지욕구는 시청패턴을 휴
리스틱 단서로 이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지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몰아보기 시청패턴이 있더라도 
인지적 생각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기 때문에 시청패턴
이 방해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반면, 인지욕구가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시청패턴을 휴리스틱 단서로 사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주장이 가능하다. 연령이 몰아
보기 시청빈도 그리고 몰아보기 시청시간에 미치는 영
향 관계에서 인지욕구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몰아보기 시청빈도의 경우, 몰아보기 시
청빈도가 강한 집단은 높은 인지욕구가 시청패턴을 방
해하기 때문에 인지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인지욕구가 
낮은 사람들보다 몰아보기 시청빈도가 낮을 것이다. 반
면, 몰아보기 시청빈도가 약한 집단은 인지욕구의 영향
을 받을 것이고, 인지욕구가 높으면 콘텐츠를 탐색하고
자 하는 욕구가 높기 때문에 인지욕구가 높은 사람들

이 인지욕구가 낮은 사람들보다 몰아보기 시청빈도가 
높을 것이다. 

몰아보기 시청시간의 경우, 몰아보기 시청빈도와 마
찬가지로, 몰아보기 시청시간이 강한 집단은 높은 인지
욕구가 시청패턴을 방해하기 때문에 인지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인지욕구가 낮은 사람들보다 몰아보기 시청
시간이 낮을 것이다. 반면, 몰아보기 시청시간이 약한 
집단은 인지욕구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인지욕구가 높
으면 콘텐츠를 탐색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기 때문에 
인지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인지욕구가 낮은 사람들보
다 몰아보기 시청빈도가 높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가설 1-1과 가설 1-2를 설정하였다. 

H1-1: 연령이 몰아보기 시청빈도에 미치는 관계에
서 인지욕구의 조절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H1-2: 연령이 몰아보기 시청시간에 미치는 관계에
서 인지욕구의 조절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2.3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과 콘텐츠 몰아보기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은 정보처리과정 중 지각, 분
석, 조직화의 전 과정에서 작동하는 개인의 역량(Kim & 
Choi, 2021)이며, 미디어와 정보산업의 기능, 역할, 권
리, 책임 등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Kim 
& Ahn, 2019)을 의미한다.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e.g., Song, 2021; Ahn, 2013; 
Hammer, 2011), 허위정보(Kim & Choi, 2021; 
Leggett & King-Reilly, 2020), 정치참여(Kim & 
Sung, 2018; Hwang, 2022; Polizzi, 2021), 인구통계
적 변수(Lee, 2014; Lee & Kim, 2021; Melki, 2022) 
등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다. 이 연구들은 소셜미디어
를 오래 이용할수록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능력이 낮아지
며(Song, 2021), 뉴미디어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것
을 감안할 때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며(Hammer, 2011), 비판적 이해
능력이 허위정보를 판별하고 부정적 언론 보도를 평가하
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Kim & Choi, 2021), 미
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능력이 청소년의 온라인 정치참
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Hwang, 2022)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미디어 환경에 노출되기 쉽고, 미디어 이
용이 활발한 세대가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Kim et al.(2019)은 모바일 환경
에서 세대 간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를 연구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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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뒷받침하였는데, 콘텐츠 구분, 정보에 대한 분석
과 평가, 미디어 재현에 대한 분석과 평가의 비판적 이해
능력이 10-20대가 5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은 인지욕구와 관련성이 높
으며, 인지욕구는 개인의 정보탐색에 영향을 준다(Lee 
& Kim, 2021; Koltay, 2011; Wuyckens et al., 
2022). 예를 들어, Lee & Kim(2021)은 노인들의 인
지욕구를 높이면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이 높아진다
는 것을 확인하였고, 여러 연구자들(Curşeu, 2011; 
Das et al., 2003)은 높은 인지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낮은 인지욕구를 가진 사람들보다 정보탐색에 더 적극
적이라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정보검색을 더 많이 한다는 연
구(Atoy Jr et al., 2020)도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과 
인지욕구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지해준다. 

그러나, 인지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과 정
보를 수용하는 것에 적극적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정
보는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Chung, 2014). Chung 
(2014)은 모바일 광고 환경에서 인지욕구가 높은 소비
자들이 스마트폰 앱 활용도는 높지만, 모바일 광고나 스
팸 광고와 같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보는 회피하고자 하
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시 말하면, 인지욕
구가 높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자 하는 정
보탐색빈도는 높을 수 있지만, 하나의 정보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정보탐색시간은 낮을 수 있다.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 인지욕구, 정보탐색에 관
한 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는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
이 높을수록 빈번하게 정보탐색을 하려는 경향이 높지
만 한 정보에 머무르는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주
장한다. 왜냐하면,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은 인지욕구
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인지적 노력을 들이는 일을 선
호할 것이며, 정보탐색 빈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반면,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미디어 
정보를 선별적으로 선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높기 때
문에 한 정보에 오래 머무르기보다는 다양한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을 
몰아보기 맥락에서 살펴보면,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
이 높을수록 몰아보기 시청빈도는 높지만, 몰아보기 시
청시간은 낮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즉,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이 높은 개인은 낮은 개인보다 상대적으로 몰
아보기 시청빈도는 높게 나타나지만, 몰아보기 시청시

간은 낮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 2-1과 가설 2-2를 설정하였다.

H2-1: 연령이 몰아보기 시청빈도에 미치는 관계에
서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의 조절효과가 발
생할 것이다. 

H2-2: 연령이 몰아보기 시청시간에 미치는 영향 관
계에서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의 조절효과
가 발생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연령에 따른 몰아보기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20년 한국미디어패널조
사의 원시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미디어패널조사는 
단말기, 플랫폼, 콘텐츠 패키징 방식에 따라 다양한 미
디어 콘텐츠 이용이 가능한 방송 통신의 융합 및 다매
체 환경에서 크로스 미디어(cross-media) 이용행태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
다. 2020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는 4,260가구, 10,302
명을 대상으로 6월에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설문에 참
여한 전체 10,302명 중 인지욕구와 비판적 미디어 이
해능력과 같은 주요 변수에 응답한 6,732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 대상에 관한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여성이 3,456명(51.3%)으로 남성(3,276명, 48.7%)보
다 더 많았다. 최종학력은 대졸 이하가 3,509명
(52.1%)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고, 개인 월평균 
소득은 소득 없음이 2,389명(35.5%)으로 가장 많았으
며, 지역은 경기 지역이 1,461명(21.7%)으로 가장 높
은 빈도를 차지했다. 가족 구성원은 대부분 부부와 자
녀가 함께 거주하는 2세대 가구(5,248명, 78.0%)로 나
타났다. 분석 대상의 평균 연령은 41.6세였고, 13세부
터 90세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3.2 연구도구

3.2.1 몰아보기

몰아보기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원시 자료의 
몰아보기 시청빈도와 몰아보기 시청시간에 관한 문항을 
이용하였다. 몰아보기 시청빈도는 ‘귀하께서는 OTT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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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① 하루에도 여러 번’, ‘② 하루 1번(매일)’, ‘③ 1주일
에 5-6회’, ‘④ 1주일에 3-4회’, ‘⑤ 1주일에 1-2회’, 
‘⑥ 월 1-3회’, ‘⑦ 월 1회 미만’, ‘⑧ 분기/연간 1회’로 
응답하였다. ①에서 ⑧로 갈수록 콘텐츠 몰아보기 빈도
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1-8점 척도로 분석에 이용하
였다. 몰아보기 시청시간은 ‘귀하께서는 OTT 서비스 1
회 이용시 평균 얼마나 이용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
해 ‘1회 이용시 평균 ▢▢시간 ▢▢분’으로 응답하였
고, 분으로 환산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3.2.2 연령

연령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원시 자료의 출생 
연도 문항을 이용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출생 
연도를 10년 단위로 재코딩하였고, 그 결과 8점 척도
로 구분되었다(1점: 만 10대 미만-8점: 만 70세 이상). 
점수가 높을수록 연령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2.3 인지욕구

인지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원시 자료의 
인지욕구 문항을 이용하였다. 인지욕구는 ‘나는 토론하
기를 좋아한다’, ‘나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복잡한 
문제를 잘 해결한다’, ‘나는 생소한 과제에 접하면 해결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나
는 어떤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방법을 배울 때 즐겁
다’, ‘나는 복잡한 문제를 보면 왠지 그것을 분석해 보
고 싶은 생각이 든다’, ‘나는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한다’, ‘나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는 문제
도 가능한 한, 끝까지 풀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이다’, ‘나는 어떤 
결과에 대해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
다는 그냥 있는대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나는 깊이 생
각해야 하는 상황은 가급적 피하려고 한다’, ‘나는 내 
사고능력에 도전하는 일이 좋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논리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나는 어려운 문
제를 푸는 동안이 더 즐겁다’, ‘나는 단순한 문제보다는 
복잡한 문제를 더 좋아한다’ 등의 15개 항목에 대해 4
점 척도(1점: 별로 그렇지 않다-4점: 항상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욕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5개 항목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변수 구분 빈도(%)

성별
남성 3,276(48.7)

여성 3,456(51.3)

최종
학력

초졸 이하 93(1.4)

중졸 이하 563(8.4)

고졸 이하 2,453(36.4)

대졸 이하 3,509(52.1)

대학원 재학 이상 114(1.7)

개인 
월평균 
소득

소득 없음 2,389(35.5)

50만 원 미만 117(1.7)

50-100만 원 미만 186(2.8)

100-200만 원 미만 1,058(15.7)

200-300만 원 미만 1,616(24.0)

300-400만 원 미만 839(12.5)

400-500만 원 미만 292(4.3)

500만 원 이상 235(3.5)

지역

서울 1,174(17.4)

부산 455(6.8)

대구 427(6.3)

인천 488(7.2)

광주 298(4.4)

대전 309(4.6)

울산 188(2.8)

경기 1,461(21.7)

강원 191(2.8)

충청남북 488(7.2)

전라남북 514(7.6)

경상남북 584(8.7)

제주 93(1.4)

세종 62(0.9)

가족
구성

1인 가구 201(3.0)

1세대 가구(부부) 646(9.6)

2세대 가구(부부+자녀) 5,248(78.0)

3세대 가구(조부모+부부+자녀) 403(6.0)

기타 234(3.5)

변수 평균(SD) Min-Max

연령 41.6(15.90) 13-9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analyzed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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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
는 원시 자료의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 문항을 이용
하였다.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은 ‘나는 미디어가 보
여주는 여성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
다’, ‘나는 미디어가 보여주는 남성 이미지에 문제가 있
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나는 미디어가 보여주는 동성
애자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나는 
미디어가 보여주는 청소년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한 적이 있다’, ‘나는 미디어가 보여주는 이주(외국
인) 노동자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나는 미디어가 보여주는 장애인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
고 생각한 적이 있다’ 등의 6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
(1점: 전혀 없다-5점: 매우 자주 있다)로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6개 항목의 내적 신뢰도는 .89로 나타났
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인지욕구의 조절효과 분석과 비판적 미디
어 이해능력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Process macro 
Model 1(Hayes, 2013)을 활용하였다. Process ma-
cro Model 1은 독립변수, 조절변수, 그리고 독립변수
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종속변수에 대
한 회귀분석을 실행한 뒤, 조절효과의 유의미를 부트스
트래핑 방법을 통해 검증한다. 부트스트래핑 분석에서 
추출하는 표본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다. 

3.4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 Fig. 1과 같다. 

Ⅳ. 연구결과

4.1 연령과 몰아보기 시청유형의 차이(연구문제 1)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연령과 몰아
보기 시청빈도 그리고 연령과 몰아보기 시청시간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평균값을 분석하였다. 먼저, 상관관
계 분석 결과를 보면, 연령은 몰아보기 시청과 정적으
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r=.188, p<.01), 
몰아보기 시청시간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
여주었다(r=-.220, p<.01). 

연령에 따른 몰아보기 시청유형이 차이를 구체적으
로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
하였다(Table 2). 분석 결과, 연령이 높은 사람들은 몰
아보기 시청빈도의 평균값이 크게 나타났고(F=44.968, 
p<.001), 몰아보기 시청시간의 평균값은 작게 나타났
다(F=58.577, p<.001). 

몰아보기 
시청빈도 평균

(SD)

몰아보기 
시청시간 평균

(SD)
빈도

만 10-19세 2.40(1.66) 65.42(73.78) 757

만 20-29세 2.38(1.59) 62.70(59.87) 1,170

만 30-39세 2.89(1.72) 53.43(59.86) 838

만 40-49세 3.01(1.79) 46.34(46.13) 1,543

만 50-59세 3.23(1.84) 37.11(37.33) 1,531

만 60-69세 3.28(1.84) 32.06(33.28) 737

만 70세 이상 3.42(1.92) 30.87(34.59) 156

F=44.968*** F=58.577***

***p<.001.

Table 2. Differences in binge-watching patterns 
based on age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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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분석과 분산분석 결과를 통해, 연령이 높은 
사람들은 몰아보기 시청빈도가 크게 나타나고, 반면 몰
아보기 시청시간은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2 인지욕구의 조절효과 검증(가설 1-1, 가설 
1-2)

연령과 몰아보기 시청빈도의 관계에서 인지욕구의 조
절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Hayes의 Pro-
cess Macro model 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연령은 몰아보기 시청빈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쳤고(B=.487, t=6.539, p<.001), 인지욕구는 몰아
보기 시청빈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624, t=4.275, p<.001). 연령과 인지욕구의 상호작
용항(B=-.113, t=-3.790,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조). 

상호작용항이 유의함에 따라 인지욕구의 조건부 효과 
탐색을 위해 특정 값 선택 방법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탐색하였다. 인지욕구 수준에 따라 몰아보기 시청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결과, 평균 이하(-1SD)(B=.256, 
t=14.187, p<.001), 평균(B=.206, t=15.526, p<.001), 
평균 이상(+1SD)(B=.156, t=8.133, p<.001)으로 나타
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4 참조). 

Fig. 2는 연령과 몰아보기 시청빈도의 관계에서 인
지욕구의 조절효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인지욕구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몰아
보기 시청빈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
지욕구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상호작용은 대립효
과가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은 경우, 인지욕구가 높
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몰아보기 시청빈도가 낮
지만, 연령이 낮은 경우, 인지욕구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몰아보기 시청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므로,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연령과 몰아보기 시청시간의 관계에서 인
지욕구가 조절효과를 지니는지 살펴보기 위해 Hayes
의 Process Macro model 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은 몰아보기 시청시간에 부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쳤고(B=-21.342, t=-9.830, p<.001), 인
지욕구는 몰아보기 시청시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쳤다(B=-31.411, t=-7.381, p<.001). 연령과 인
지욕구의 상호작용항(B=5.757, t=6.593,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참조). 

상호작용항이 유의함에 따라 인지욕구의 조건부 
효과 탐색을 위해 특정 값 선택 방법을 사용하여 조
절효과를 탐색하였다. 인지욕구 수준에 따라 몰아보

구분 B s.e. t LLCI ULCI

(상수) .387 .366 1.055 -.331 1.104

연령 .487 .074 6.539*** .341 .633

인지욕구 .624 .146 4.275*** .338 .910

상호작용항 -.113 .030 -3.790*** -.172 -.055

F=88.429***, R2=.038, ∆R2=.002***

*p<.05, **p<.01, ***p<.001.

Table 3. Moderating effect of need for cogn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binge-watching 
frequency

구분 B s.e. t LLCI ULCI

M-1SD .256 .018 14.187*** .220 .291

Mean .206 .013 15.526*** .180 .232

M+1SD .156 .019 8.133*** .119 .194

*p<.05, **p<.01, ***p<.001.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need for cogn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binge-watching 
frequency according to levels of need for 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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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청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결과, 평균 이
하(-1SD)(B=-9.604, t=-18.285, p<.001), 평균
(B=-7.089, t=-18.327, p<.001), 평균 이상
(+1SD)(B=-4.574, t=-8.158, p<.001)으로 나타났
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6 참조). 

Fig. 3은 연령과 몰아보기 시청시간의 관계에서 인
지욕구의 조절효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인지욕구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몰아
보기 시청시간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
지욕구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상호작용은 대립효

과가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경우, 인지욕구가 높은 집
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몰아보기 시청시간이 높았지만, 
연령이 낮은 경우, 인지욕구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에 비해 몰아보기 시청시간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
로, 가설 1-2는 지지되었다.

4.3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의 조절효과 검증(가
설 2-1, 가설 2-2)

연령과 몰아보기 시청빈도의 관계에서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이 조절효과를 지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Hayes

구분 B s.e. t LLCI ULCI
(상수) 159.601 10.680 14.944*** 138.666 180.537
연령 -21.342 2.171 -9.830*** -25.598 -17.086

인지욕구 -31.411 4.256 -7.381*** -39.753 -23.068
상호작용항 5.757 .873 6.593*** 4.045 7.469

F=133.897***, R2=.056, ∆R2=.006***
*p<.05, **p<.01, ***p<.001.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need for cogni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binge-watching 
duration

구분 B s.e. t LLCI ULCI
M-1SD -9.604 .525 -18.285*** -10.633 -8.574
Mean -7.089 .387 -18.327*** -7.847 -6.331

M+1SD -4.574 .561 -8.158*** -5.673 -3.475
*p<.05, **p<.01, ***p<.001.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need for cogni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binge-watching 
duration according to levels of need for cognition

Fig. 2. Moderating effect of need for cogni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binge-watching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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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rocess Macro model 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연령은 몰아보기 시청빈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353, t=6.487, p<.001), 비판적 미디
어 이해능력은 몰아보기 시청빈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쳤다(B=.420, t=5.036, p<.001). 연령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의 상호작용항(B=-.047, t=-2.750,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참조).

상호작용항이 유의함에 따라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
력의 조건부 효과 탐색을 위해 특정 값 선택 방법을 사
용하여 조절효과를 탐색하였다.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
력 수준에 따라 몰아보기 시청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결과, 평균 이하(-1SD)(B=.240, t=13.539, 
p<.001), 평균(B=.205, t=15.495, p<.001), 평균 이
상(+1SD)(B=.169, t=8.763, p<.001)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8 참조). 

Fig. 4는 연령과 몰아보기 시청빈도의 관계에서 비
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의 조절효과를 나타낸 그래프이

다. Table 8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비판적 미디어 이
해능력의 세 수준에서 연령과 몰아보기 시청빈도의 관
계에 대한 회귀선이 모두 유의하였다. 따라서 연령과 
몰아보기 시청빈도의 관계에서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
력이 조절효과를 지니고 있다. 결론적으로, 연령이 높
을수록 몰아보기 시청빈도가 높아지고,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이 높은 집단이 몰아보기 시청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2-1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연령과 몰아보기 시청시간의 관계에서 비판
적 미디어 이해능력이 조절효과를 지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Hayes의 Process Macro model 1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은 몰아보기 시청시간에 부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21.342, t=-9.830, p<.001),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은 몰아보기 시청시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31.411, t=-7.381, p<.001). 
연령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의 상호작용항(B=5.757, 
t=6.593,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참조). 

구분 B s.e. t LLCI ULCI
(상수) .629 .264 2.379* .111 1.147
연령 .353 .054 6.487*** .246 .459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 .420 .083 5.036*** .256 .583
상호작용항 -.047 .017 -2.750** -.081 -.014

F=102.647***, R2=.044, ∆R2=.001
*p<.05, **p<.01, ***p<.001.

Table 7. Moderating effect of critical media liter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binge- 
watching frequency 

Fig. 3. Moderating effect of need for cogni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binge-watching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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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항이 유의함에 따라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
력의 조건부 효과 탐색을 위해 특정 값 선택 방법을 사
용하여 조절효과를 탐색하였다.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
력 수준에 따라 몰아보기 시청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결과, 평균 이하(-1SD)(B=-8.216, t=-15.804, 
p<.001), 평균(B=-7.077, t=-18.301, p<.001), 평균 
이상(+1SD)(B=-5.938, t=-10.522, p<.001)으로 나타
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10 참조).

Fig. 5는 연령과 몰아보기 시청시간의 관계에서 비

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의 조절효과를 나타낸 그래프이
다. Table 10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비판적 미디어 이
해능력의 세 수준에서 연령과 몰아보기 시청시간의 관
계에 대한 회귀선이 모두 유의하였다. 따라서 연령과 
몰아보기 시청시간의 관계에서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
력이 조절효과를 지니고 있다. 결론적으로, 연령이 높
아질수록 몰아보기 시청시간은 낮아지고, 비판적 미디
어 이해능력이 높은 집단이 몰아보기 시청시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구분 B s.e. t LLCI ULCI

M-1SD .240 .018 13.539*** .206 .275

Mean .205 .013 15.495*** .179 .231

M+1SD .169 .019 8.763*** .131 .207

*p<.05, **p<.01, ***p<.001.

Table 8. Moderating effect of critical media literacy level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binge- 
watching frequency

Fig. 4. Moderating effect of critical media liter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binge-watching frequency

구분 B s.e. t LLCI ULCI

(상수) 118.511 7.740 15.311*** 103.338 133.684

연령 -11.792 1.592 -7.409*** -14.912 -8.672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 -11.820 2.439 -4.847*** -16.600 -7.039

상호작용항 1.506 .503 2.992** .519 2.493

F=130.176***, R2=.055, ∆R2=.001

*p<.05, **p<.01, ***p<.001.

Table 9. Moderating effect of critical media liter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binge- 
watching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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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20 한국미디어
패널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콘텐츠 몰아보기 유형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였고, 연령과 몰아
보기 유형의 관계에서 인지욕구와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의 조절효과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로써, 첫째, 연령이 높아질수록 몰아보기 시청빈도는 
높아지며, 몰아보기 시청시간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연령과 몰아보기 시청빈도 및 시청시간의 
관계에서 인지욕구의 조절효과가 발생하였다. 인지욕구
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몰
아보기 시청빈도가 높아졌으며, 인지욕구가 높은 집단
과 낮은 집단의 상호작용은 대립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연령과 몰아보기 시청빈도 및 시청시간의 관계에서 비
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의 조절효과가 발생하였다. 연령
이 높아질수록 몰아보기 시청빈도가 높아지며,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이 높은 집단이 몰아보기 시청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몰아보기 
시청시간이 낮아지며,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이 높은 

집단이 몰아보기 시청시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실무적 함의

가 있다. 첫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패널데이터를 통
해 국내 OTT 이용자들의 연령에 따른 몰아보기 시청유
형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몰아보기 시청유형의 특징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이론적 공헌점이 있다. 몇몇 연구들
은 연령이 몰아보기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
해왔다(Han et al., 2017; Hwang & Kim, 2020). 이 
연구들은 연령이 낮은 사람일수록 몰아보기가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유용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연령이 높은 사람에 비해 몰아보기를 더 많이 한다고 주
장했다(Han et al., 2017). 그러나 이 연구들이 연령에 
따라 몰아보기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확인하였지
만, 연령에 따른 몰아보기 시청유형이 어떻게 다른지는 
검증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높은 연령의 사람일수록 몰
아보기 시청빈도는 높지만, 몰아보기 시청시간은 낮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연령과 몰아보기 시청빈도 및 몰아보기 시청
시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조절변수를 분석했다는 점
에서 이론적 공헌점이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연령과 

구분 B s.e. t LLCI ULCI

M-1SD -8.216 .520 -15.804*** -9.235 -7.196

Mean -7.077 .387 -18.301*** -7.835 -6.319

M+1SD -5.938 .564 -10.522*** -7.044 -4.832
*p<.05, **p<.01, ***p<.001.

Table 10. Moderating effect of critical media literacy level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binge 
-watching duration 

Fig. 5. Moderating effect of critical media liter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binge-watching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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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욕구(e.g., Choi et al., 2018; Ding et al., 
2020; McKay-Nesbitt et al., 2011), 연령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e.g., Hwang et al., 2012; Rasi et 
al., 2019), 몰아보기와 인지욕구(e.g., Shim & Sung, 
2022; Shim et al., 2018; Zerna et al., 2022) 등의 
관계에 관해 연구해 왔다. 본 연구는 개인의 인지욕구
와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이 연령과 몰아보기의 관계
를 조절한다는 것을 패널데이터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콘텐츠 몰아보기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이론
적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가 항공기 기내 OTT 서비스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공
헌점이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기내 서비스 품질(e.g. 
Na et al., 2011; Wang & Park, 2016)과 기내 서비
스 만족(e.g. Kim et al., 2013)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확인하거나, 기내 서비스가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들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는 COVID-19 팬데믹 기간을 지나고, 항공사에서 새
로운 고객 유치 및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인 
기내 OTT 서비스 전략을 주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 이 연구의 결과는 장거리노선을 이용하는 고객의 
연령을 고려하여 기내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하는 OTT 
콘텐츠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고연령 고객
은 저연령 고객보다 몰아보기 시청빈도가 높기 때문에, 
고연령 고객에게는 1회 에피소드 당 시간은 짧고 여러 
회차로 구성된 OTT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고객 만
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항공기 기내 서비스 전략으로
서 기내 엔터테인먼트(IFE, In-Flight Entertainment) 
분야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는 컴퓨터 스크린 기술의 발전에 따라 
1980년대 항공기에 처음 도입되었고, 기내 엔터테인먼
트의 콘텐츠는 운항 정보, 영화, 음악, 게임 등으로 구분
된다(Heo et al., 2023). 항공기 이용객이 증가하고, 고
객 개인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요구로 항공사들은 이
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한다(Lee & Kim, 2011). 

연구자들은 고객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항공
기 기내 서비스 전략에 관한 인사이트를 제안하는 연구
들을 진행해 왔고, 이 연구들은 항공사 서비스 유형, 대
형항공사와 저가항공사와 같은 항공사 유형, 고객의 인
구통계학적 요인 등에 따른 고객 만족의 차이를 검증했

다(Kwak & Park, 1999; Kwon & Hyun, 2022; Lee 
et al., 2013; Choi et al., 2021). Lee & Kim(2011)
은 항공사 운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내 인적 서
비스에 대한 투자보다는 탑승 수속 절차의 간소화나 최
첨단의 기내 엔터테인먼트 장비 도입과 같은 부분을 보
완하는 것이 항공사 운영과 고객 만족에 더 많은 도움
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는 항공기 
기내 서비스 전략의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Kim, 
2019; Yang & Cho, 2021). 기내 엔터테인먼트는 항
공기를 여행의 단순공간이동 차원이 아니라, 문화적 공
간으로 승화시키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Kim, 2008).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한 항공기 기내 서비스 전략
의 관점에서 기내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업계와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고객 만족
을 높일 수 있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전략에 대한 인사
이트를 제안했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 케세이퍼시픽항
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에어캐나다 
등 항공사가 기내 OTT 서비스 제공을 위해 OTT 플랫
폼과의 전략적 제휴를 시작했다. 본 연구는 항공사가 
기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선정할 때, 고객 연령에 
따라 콘텐츠 편성 방식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즉, 고객 연령에 따라, 
에피소드 수와 에피소드 당 러닝타임을 고려한 콘텐츠 
제공이 필요하다. 넷플릭스의 콘텐츠 중에서, ‘더글로
리’ 시즌1의 구성은 8개 에피소드, 평균러닝타임 49.6
분이고, ‘에밀리, 파리에 가다’ 시즌1의 구성은 10개 에
피소드, 평균러닝타임 28.4분이다. 항공기 기내의 한 
공간에 오랜시간 앉아 콘텐츠를 몰아보기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에서, 고객 연령과 콘텐츠 편성방식을 고려
한 콘텐츠 선정이 고객 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결과는 인지욕구와 비판적 미
디어 이해능력과 같은 고객 개인의 심리적 요인 또한 
기내 엔터테인먼트 전략을 위한 중요한 고려 요인임을 
제안한다. 즉, 인지욕구가 높은 항공기 이용 고객은 인
지욕구가 낮은 고객보다 몰아보기 시청시간과 몰아보
기 시청빈도가 낮고,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이 높은 
항공기 이용 고객은 낮은 고객에 비해 몰아보기 시청
빈도는 높지만, 물아보기 시청시간은 낮기 때문에, 항
공사는 기내 엔터테인먼트의 콘텐츠 선정을 위해 항공
기 고객의 심리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항공기 기내의 물리적 공간의 환경, 비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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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간, 여행 국가 등 고객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과 기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전략과의 관련성을 실증
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들이 의미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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