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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예술 구독 서비스가 문화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문화예술 교육경험 여부에 따라 상이한가에 대해 분석하

는 것이다. 문화예술 구독 서비스는 영화와 음악으로 구분하였으며 문화소비는 취향, 문화소비량, 문화소비 다양성 세 가지 차원

으로 구분하여 각각 문화예술교육경험에 따라 미치는 상이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예술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구

독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에도 취향이 변하지 않았으며 문화소비량이 증가하지 않았다. 문화소비 다양성에는 분야별로 차이가 있

었는데 영화의 경우 소비 장르가 확대되었으나 음악은 오히려 축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문화예술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더 잦은 빈도로 다양한 문화를 소비하는 경향이 구독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는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구독

서비스가 문화소비의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whether the impact of arts and cultural subscription services on cultural consumption differs by 
the experience of arts and cultural education. Arts and cultural subscription services were divided into movies and music, and 
cultural consumption was divided along three dimensions: taste, cultural consumption, and cultural consumption diversity, 
confirming the different influence of arts and cultural education experiences. The analysis found that consumers’ tastes did not 
change even after using the subscription service, and the amount of cultural consumption did not increase when they had 
experience of cultural and arts education. There were differences in cultural consumption diversity by field, and in the case of 
movies, the consumption genre was expanded but music was reduc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ubscription services 
can alleviate inequality in cultural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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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터넷의 발달로 소비자들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무제한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1]. 인터

넷망을 이용하여 PC, 스마트폰, 태블릿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기로 콘텐츠 이용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콘텐

츠 소비행태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2]. 그중에서 넷플릭스

로 대표되는 OTT 서비스는 구독경제에 기반한 모형으로서 

코로나19라는 급작스러운 환경에서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다. 

구독경제는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제품이나 서

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일컫는데 소유보다 경험 자체를 중시

하는 MZ세대의 소비방식과 맞물리며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구독경제 모델은 광범위한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여 

고객이 선호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큐레이션 기능을 

활용하는데 이때 소비자는 매번 새로운 콘텐츠를 찾는 수고

로움을 덜 수 있고 취향과 일치하는 콘텐츠를 추천받을 수 있

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있다. 

특히 문화콘텐츠 구독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가장 광범위하

게 사용되고 있는 분야이지만 시장의 열띤 반응과는 달리 이

에 대한 실증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대다수가 구독 서비스

에 대한 소비자행동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예

를 들어, 디지털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밝히거나[3], OTT 구독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지속 이용 의도를 밝힌 연구도 있었다[1]. 이외에도 넷플릭스 

추천 서비스가 사용자 기대충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

거나[4] 넷플릭스 사용자의 이용 의도와 몰입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밝힌 연구도 존재한다[5]. 이들 연구는 구독 서비스의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소비자의 지속적인 사용을 유도

할만한 요인을 밝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구독서비스로 

인해 소비자에게 나타나는 영향을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힘

들다. 현장에서 직접 관람하는 것만을 문화소비로 간주했던 

과거와는 달리 코로나19 이후 매체를 통한 문화예술관람 역

시 문화소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당연해진 시점에서 구독

서비스 사용이 소비자의 문화자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

는 일은 유의미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콘텐츠 구독서비스가 문화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문화예술교육경험 여부에 따라 나타나

는 상이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이 

일상이 되고 OTT 사용자가 3,000만 명이 돌파된[6] 시점에

서 문화소비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개인이 보유한 문화자본에 따라 문화소비에 있어 세부적

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교육 이외에 

전 생애에 걸쳐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독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질 것

으로 가정하고 문화소비 측면을 취향, 문화소비량, 문화소비 

다양성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문화예

술 분야에 따라 영향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문화취향을 확대시키고 더 적극적인 

문화소비를 유도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모두 현장관람

에 국한되어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있을 때 현장관람 이외에 매체를 통한 문화소비에서

도 동일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콘텐츠 중 영화와 음악 구독서비스에 대한 

설문 응답을 활용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영화와 음악은 문화

콘텐츠 구독서비스 중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야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결과는 문화예술교육이 취향의 

형성과 확대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문화예술 구독 

서비스가 문화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2-1  구독서비스

전 세계적으로 구독서비스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구독

서비스란 이용하고자 하는 제품 및 서비스별로 결제가 이루어

지던 기존의 방식이 아닌 금액을 지불하면 일정 기간 동안 제

품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새로운 경제모형을 말한다[7]. 전

통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가 최근에

는 의류, 식료품, 가구,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확

대되고 있다. 이렇게 구독서비스의 성장 배경에는 소비자들의 

소비 방식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제품이나 서비

스를 소유하는 방식에서 경험 자체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변화

되었고 또한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제품을 선호하고 나아가 

추천 서비스를 통해 취향을 확장시키는 것에 의미를 둔다[8]. 

기업 입장에서도 기존에는 일회성 판매방식이었다면 구독서

비스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변

화되고 있으며 점차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역시 일방향

에서 상호관계적 서비스로 변화되고 있다. 구독을 통해 생성

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로 제공하는 개인별 맞춤 큐레이션을 

통해 고객 중심으로 사고방식이 전환되었다[8].

구독서비스의 유형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제시되기 시작했

고 학자나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동기 측면에서 보

면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동기는 실용적 동

기와 쾌락적 동기로 구분된다[9]. 실용적 제품은 기능적 가치

에 초점을 두고 쾌락적 제품은 소비자의 즐거움과 만족감에 

중점을 둔다[10]. 쾌락적 제품은 소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하며 실용적 제품은 기능적으로 소비자

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평가된다. 구독서비스 중 

실용적 속성이 강한 유형은 신문이나 잡지가 대표적이며 쾌

락적 속성이 강한 유형으로는 미술품, 영화, 음악과 같은 문화

예술콘텐츠가 대표적이다. 특히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마음껏 

영화와 드라마, 음악을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감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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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화예술 구독서비스는 경험과 편리함을 중시하는 MZ세

대의 소비성향과 부합한다. 그중에서도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서비스는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시장규모가 지

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개인의 선호를 토대로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다가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여러 기기로 콘텐츠 이용이 

가능해 OTT 구독서비스로 소비자들이 집객되는 현상이 나타

났다[1]. 특히 AI 기반의 큐레이션 서비스가 개인의 취향에 

알맞은 콘텐츠를 추천해주며 편리함과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

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소비자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받고 기업은 

소비자가 흥미를 느낄만한 콘텐츠를 추천하여 소비를 유도한

다. 큐레이션 기능은 소비자들을 더 오래 플랫폼에 머물게 하

고 자주 방문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4]. 큐레이션 기능은 문화콘텐츠 분야에

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영화의 경우 소비

자의 시청기록을 기반으로 배우, 감독, 장르 등 다양한 유형의 

추천목록을 제공하고 있고 아이템을 구분하는 기준이 상대적

으로 명확하여 비교적 높은 유사도를 보인다[11]. 또한 소비

자의 취향과는 동떨어져 있으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추천도 이루어지고 있다[4]. 이러한 기능으로 소

비자는 자신의 취향을 더욱 공고히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새롭게 자신의 취향을 발견할 수도 있게 된다.

2-2  문화예술교육

서구와는 달리 사적인 문화예술교육이 확산되어 있는 한국

에서는 부모의 경제력, 문화자본에 의해 문화예술 경험의 양

과 질이 결정되고 있다[12]. 중장년 이상의 집단에서는 문화

예술교육 기회 자체가 제한적이었고 이후 세대 역시 부모로

부터 전수받을 수 있는 문화자본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사

교육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방과 후 특별활동, 

동네 미술학원이나 피아노학원, 문화센터의 문화강좌에 이르

기까지 학교 교육 이외의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적 재생산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서 

문화자본 습득 욕구에 의해 널리 확산되어왔다. 문화예술교육

과 문화자본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비공식적인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경우 고급문화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모두 골고루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소비 패턴을 결정

짓는 주요 변수라는 점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 즉 사교육

비는 계층을 막론하고 가장 우선적인 지출 항목으로 지속적

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12].  

문화적 재생산은 고급문화의 세대 간 전수를 중심으로 이

루어져 왔다.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의 핵심은 사회경제적 계

층에 따라 문화적 취향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고급문화와 대

중문화로 대별되는 장르에 대한 취향이 사회경제적 위계를 

반영하고 학교나 학원 등을 통해 재생산된다. 그리고 문화예

술교육이 계급별로 나타나는 상이한 취향을 강화함으로써 계

급 재생산에 기여한다[14]. 개인의 문화적 취향은 갑작스럽

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오랜 기간 형성된 것

이며 특히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적 선호를 강화시키고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주체가 가족, 그리고 

학교라는 것이다. 문화자본을 전수하는 주요 기관이 가정이지

만 한국사회에서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양 수준을 

물려주기 위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을 자녀

들에게 제공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피아노, 미술학원, 발레 

등 문화예술교육 투자를 통해 자녀들이 더 수준 높은 문화자

본을 보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 

학교 이외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경우 음악 청취, 영화, 전

시, 공연 관람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소비 패턴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2]. 즉 한국사회에서 문화예술 사교육은 문

화소비활동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문화적 선호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문화예

술교육을 통해 각기 다른 수준의 문화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정액을 지불하고 다양한 장르를 접해볼 수 있는 구독서

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취향이 쉽게 확대되거나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자신이 선호하는 장르를 양적

으로 더 많이 소비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교육 경험에 대해 학교 교육 이외에 문화예술 교육을 받은 경

험 여부로 측정하여 문화예술 사교육이 문화 취향과 문화소

비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H1. 문화예술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구독 서비스 이용 이

후 취향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H2. 문화예술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구독 서비스 이용 이

후 문화소비량이 증가할 것이다.

문화예술교육경험은 문화예술의 현장 관람에 있어서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온라인 매체를 활용했을 

때는 장르별로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에 따르면 상위계층은 차별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

통적으로 음악과 미술과 같은 단기간에 획득할 수 없는 교양

에 오랜 시간 투자한다. 그리고 중간계층은 교양 결핍에 대한 

불안으로 지속적으로 문화에 투자한다. 많은 부모들은 일찍이 

자녀를 위해 음악교육과 미술교육에 투자하는데 실제로 한 조

사에 따르면 청소년기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경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음악, 그다음이 미술서예였다[12]. 특히 

음악은 대표적인 문화교육으로서 전생애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고 문화예술 분야 중 가장 친숙한 분야이기도 하다. 그래서 

취향이 가장 일찍, 확고하게 형성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렇게 형성된 음악적 취향은 구독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히려 소비 장르는 축소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직접 음원을 

하나씩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취향에 맞는 음악 리스트

를 제공하는 큐레이션 기능 때문에 오히려 한두 가지 장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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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으로 소비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 조사에 따르

면 음악을 감상할 때 다른 일을 함께하면서 감상하는 비율이 

60%, 의식적, 집중적으로 감상하는 비율이 40%인 것으로 나

타나 대다수가 음악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듣는다기보다는 

습관적으로 듣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5]. 이러

한 경향은 문화예술교육으로 취향이 형성된 경우 여러 장르

를 의식적으로 탐색하기 보다는 자신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반

복적으로 듣거나 큐레이션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습관적으로 들을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문화

예술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구독서비스를 통해 취향에 맞는 

음악을 집중적으로 감상하므로 오히려 소비하는 장르는 축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영화는 대표적인 대중문화로서 선행 교육 없이 비교

적 늦게 취향이 형성되는 분야이다. 고급문화에 속하는 분야

가 아니므로 부모가 문화자본 형성을 위해 영화 교육에 투자

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그래서 영화는 교육이 아닌 경험에 

의해 자연스럽게 취향이 형성되고 경험 여부에 따라 쉽게 변

화될 수도 있다. 만약 경험에 의해 기존에 형성된 영화 취향

이 있는 상태에서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했을 때 다양한 장르

를 포용하는 옴니보어 경향에 의해 여러 장르를 소비하는 경

향이 나타날 수 있다[16]. 특히 구독서비스는 소비량과는 관

계없이 정액을 지불하고 원하는 만큼의 소비가 가능하기 때

문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H3. 문화예술교육경험 여부에 따라 구독서비스가 소비 장

르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이할 것이다. 

  H3-1. 문화예술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구독서비스 이용 

이후 음악의 소비 장르가 축소될 것이다. 

  H3-2. 문화예술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구독서비스 이용 

이후 영화의 소비 장르가 확대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Ⅲ. 실증분석 

3-1 데이터 

본 연구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권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101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

면 전 국민의 OTT 이용률이 77%이며 멜론, 지니 등과 같은 

음원사이트 유료 이용률 역시 33%로 나타나 유료로 동영상

이나 음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

다. 반면 책, 신문, 잡지 등 전통적인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이

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제는 영상과 음원에 돈을 쓰는 

소비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화와 음악 

두 장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두 세트로 구성하였으며 응

답자들은 무작위로 할당된 설문지를 읽고 응답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평균연령 27세로 

21세부터 51세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 여성이 83명

(82.2%), 남성 18명(17.8%)이었다. 그리고 78명(72.2%)이 

근로소득자였으며 23명(22.8%)은 소득이 없었다. 

3-2 변수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취향 변화, 문화소비량, 문화

소비 다양성이다.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의 핵심은 사회계급

이 곧 문화취향을 형성한다는 것이다[17]. 그러나 문화적 취

향과 계급이 대응된다는 상동성 가설은 지속적인 비판에 직

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학자 피터슨은 고급취

향을 가진 이들이 다른 장르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

인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를 옴니보어로 정의했다[18]. 문화

소비 방식이 배타성에서 관용으로 대체되었음을 밝힌 것이다. 

이후 후속연구들에서는 옴니보어를 측정하는 방식을 두고 발

전을 거듭해왔으며 최근에는 취향, 절대적 가짓수를 의미하는 

양, 문화장르 다양성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다[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소비에 대

해 취향 변화, 문화소비량, 문화소비 다양성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서 취향 변화는 ‘구독서비스 추천기능으로 취향

이 바뀌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문화소비량은 

‘구독서비스 이용 이후 감상하는 콘텐츠의 양이 증가되었는

가?’에 대한 질문으로 동일하게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

다. 문화소비 다양성은 구독서비스 이용 이후 소비하고 있는 

장르 개수에서 이용 이전에 소비했던 장르 개수를 차감한 값

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음악은 댄스, 발라드, 해외 

팝송, R&B, 힙합, 트로트, 인디, 재즈, 클래식, 락, 포크/블루

스, 국악, 어쿠스틱, 뉴에이지 총 14가지 장르에 대해 구독서

비스 이용 이전과 이후 감상하는 장르를 각각 체크하도록 하

였다. 영화는 액션, 스릴러, SF/판타지, 멜로/로맨스,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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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예술/다큐, 전쟁/재난, 누와르/범죄, 공포, 음악, 

다큐멘터리, 가족 총 13가지 장르에 대해 구독서비스 이용 이

전과 이후 감상하는 장르를 각각 체크하도록 하였다. 구독서

비스 이용 이후 영화는 평균 0.3개가 증가하였고 음악은 0,7

개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인 문화예술교육경험은 ‘학교교육 이외에 문화예

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 “1”로,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통제변수는 문화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우선 구독서비스에 대한 전반

적인 만족도, 구독서비스 업체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큐레이

션 기능의 중요성, 문화활동 빈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하였다. 또한 연령, 전공 혹은 종사분야가 예술계열인 경우를 

각각 연속변수와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기

술통계량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N은 표본수, Min, Max, 

Ave, SD는 각 응답에 대한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표준편차

를 의미한다. 상관관계표는 표 2와 같으며 공선성 문제로 영

화와 음악은 상관관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종속변수인 취향 변화는 구독 서비스 만족도, 연령

과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문화예술 교

육과는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문

화소비량은 구독 서비스 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

고 있으나 문화예술 교육과 예술 전공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 분석결과

문화예술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큐레이션 기능으로 취향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 1의 검증결과는 표 3의 M1과 

같다. 

N Min Max Ave SD

A change of taste 101 1 4 1.83 .86

Amount of cultural 
consumption

101 1 5 4.08 .98

Arts education 101 0 1 .85 .35

Movie 101 0 1 .55 .50

Music 101 0 1 .45 .50

Subscription service 
satisfaction

101 2 5 3.86 .64

Curation function 
importance

101 1 5 3.06 1.15

Age 101 21 51 27 4.66

A major in the arts 101 0 1 .28 .45

Frequency of cultural 
activities

101 1 5 3.12 1.09

표 1. 기술통계량

Table 1. Statistics

1 2 3 4 6 7 8

1. 1

2. .028 1

3. -.277** -.193+ 1

4. .173+ .252* -.003 1

6. .231* .066 -.003 .131 1

7. .014 -.215* .088 -.178+ .041 1

8. -.085 -.118 .259** -.073 -.070 .513** 1

+p<.10, *p<.05, **p<.01

1. A change of taste 5. Curation function importance

2. Amount of cultural      
consumption

6. Age

3. Arts education 7. A major in the arts

4. Subscription service     
satisfaction

8. Frequency of cultural 
activities

표 2. 상관관계표

Table 2. Correlations

문화예술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큐레이션 기능으로 취향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 1의 검증결과는 <표 3>의 M1

과 같다. 분석결과 문화예술교육경험이 있을 때 취향의 변화

에 유의한 부(-)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지

지되었다.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에 의하면 개인의 취향은 가

정과 학교로부터 자연스럽게 체화되는데 학교 밖 문화예술교

육을 통해 문화자본을 의도적으로 획득하는 경우 동일하게 취

향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취향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는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며 새로

운 장르를 접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문화적 선호는 쉽

게 바뀌지 않는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의 취향에 밀접

한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형성된 취향은 어떤 외부적 환경에

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임을 보여준다.

M1 M2

Constant
.546

(.879)
3.930**

(1.023)

Subscription service 
    satisfaction

.200
(.129)

.320*

(.150)

Curation function importance
.143+

(.073)
.031

(.085)

Age
.018

(.022)
-.034
(.025)

A major in the arts
-.077
(.223)

.066
(.259)

Frequency of cultural activities
.066

(.081)
.070

(.095)

Art이s education
-.711**

(.243)
-.567*

(.283)

N 101

F 2.979*

R2 .106
**p<.01, *p<.05, +p<.10  

표 3. 가설 1, 2 분석결과

Table 3. H1, H2 Regress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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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구독서비스 이용 이후 문화

소비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2의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의 M2과 같다. 분석결과 문화예

술교육경험이 있을 때 문화소비량에는 유의한 부(-)의 영향

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문화예술

교육경험이 없을 때 양적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소비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에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오히려 문화예술교

육경험이 없을 때 더 많은 문화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문화소비의 양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소득수

준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잦은 빈도로 문화를 소비한다. 

문화소비의 양과 문화자본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여러 선

행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20],[21].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결과만으로 원인에 

대해 명백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마도 자신의 빈약

한 문화자본을 채우기 위해 구독서비스를 통해 더 활발하게 

문화를 소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문화자본을 

적게 보유한 하위계층일수록 자신의 열등감을 만회하기 위해 

오히려 자녀교육에 더 열의를 보여 부모의 문화자본과 자녀

의 학업성취도 간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2]. 누구나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고 이용이 가능한 구독서

비스가 문화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

화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충분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문화예술 교육경험 여부에 따라 구독서비스가 소비 장르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이할 것이라는 가설 3을 검증하

기 위해 영화와 음악으로 각각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4와 같이 문화예술교육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사이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영화는 문화

예술교육경험이 있는 경우(M=.325) 없는 경우(M=.200)보다 

다양한 장르를 소비했고, 음악은 문화예술교육경험이 있는 경

우(M=.558)가 없는 경우(M=1.933)에 비해 소비 장르가 축

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영화의 경

우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문화자본

이 다양한 장르를 소비하게 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일

치하는 결과이나 예외적으로 음악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

되었다. 학교 교육 이외의 문화예술교육이 대부분 음악이나 

미술에 집중되어 있었을 것을 예상했을 때  음악에 대한 확고

한 취향에 의해 문화적 포용력이 작동되지 않았고 큐레이션 

기능에 의해 구독서비스를 이용하기 이전에 비해 장르의 범

위가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마도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

로 음악을 감상하는 경향에 의해 자신이 선호하는 음악을 반

복해서 듣게 되면서 구독서비스가 오히려 기존의 취향을 더 

확고하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구독서비스가 문화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문화

예술교육경험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가에 대해 실증

분석 하였다. 문화예술 구독서비스 효과에 대한 연구가 미비

한 상황에서 개인의 문화자본에 따라 구독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문화적 취향과 소비의 양, 그리고 질적인 측면까지 다각도

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응답자가 어떤 종류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 제대

로 측정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이론 교육인지, 체험 교육인

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고 어떤 경험인지에 따라 의

미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음악교육을 받은 경우와 미술교육

을 받은 경우 각각 다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으므로 향후에

는 세부적인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문화

예술교육 분야의 차이가 구독서비스를 이용한 문화소비 패턴

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분석을 위한 조사대상의 평균 연령은 20대였으나 대

부분이 근로소득자였으며 석사 이상의 고학력도 일부 포함되

어 있어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 구독서비스의 세부 분야를 구분하여 문

화예술교육경험이 문화소비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력을 분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사대상의 특수성

에 의한 결과일 수 있어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해석에 있어 한

계점을 가진다. 추후 연구에서는 소득이 없는 20대를 연구표

본으로 삼거나 연령대에 따른 차이점을 추가적으로 분석해보

고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가에 대해 확인하는 작업도 의미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K. Y. Kim and M. H. Ryu, “A Study on Satisfaction and 
Continuous Use Intentions of Paid OTT Subscription 
Service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Involvemen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32, No. 1, pp. 27-45, February 2023. 
https://doi.org/10.5934/kjhe.2023.32.1.27

[2] D.-K. Kim, S.-H. Choi, and S.-J. Kim, “An Analysis of the 
Users’ Behavior Patterns in the Domestic OTT Services,” 

N AVE df t

Movie
Arts education O 86 .325

99 .169*

Arts education X 15 .200

Music
Arts education O 86 .558

99 -2.842**

Arts education X 15 1.933

**p<.01, *p<.05, +p<.10  

표 4. 가설 3 t-test 분석결과

Table 4. H3 t-test result 



문화예술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구독 서비스가 문화소비에 미치는 영향

613 http://www.dcs.or.kr

The Journal of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Vol. 17, No. 4, pp. 69-82, August 2017.

[3] W.-H. Na and H.-L. Dong, “Factors for Intention to Use for 
Digital Contents Subscription Service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22, No. 5, pp. 755-766, May 
2021. https://doi.org/10.9728/dcs.2021.22.5.755

[4] S.-H. Jeong, “The Effects of Perceived Netflix Personalized 
Recommendation Service on Satisfying User Expect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22, No. 7, 
pp. 164-175, July 2022. https://doi.org/10.5392/JKCA.2022.
22.07.164

[5] T.-T. Li, S.-J. Bae, and S.-H. Lee,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from Use Intention & Flow of Netflix 
Users,”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27, No. 4, pp. 47-64, August 2022.

[6] Ideaware. Wiseapp, Retail, Goods [Internet]. Available: 
https://www.wiseapp.co.kr/.

[7] Zuora. The Subscription Economy Index, 2023 Edition 
[Internet]. Available: https://www.zuora.com/wp-content/up
loads/2023/03/Zuora_SEI_2023_Q2.pdf.

[8] H. Cheon, “Who and Why Subscribe?: Motivations, 
Satisfaction, and Continuous Subscription Intention,”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Vol. 53, No. 1, pp. 
91-119, April 2022. https://doi.org/10.15723/jcps.53.1.202
204.91

[9] R. Batra and O. T. Ahtola, “Measuring the Hedonic and 
Utilitarian Sources of Consumer Attitudes,” Marketing 
Letters, Vol. 2, No. 2, pp. 159-170, April 1991. 
https://doi.org/10.1007/bf00436035

[10] E. C. Hirschman and M. B. Holbrook, “Hedonic 
Consumption: Emerging Concepts, Methods and 
Propositions,” Journal of Marketing, Vol. 46, No. 3, pp. 
92-101, July 1982. https://doi.org/10.2307/1251707

[11] Y. Y. Jeong, M. G. Park, G. W. Kim, S. H. Kim, and K. S. 
Park, “A Comparative Evaluation Study on Personalized 
Food Recommendation Algorithm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27, No. 3, pp. 318-327, March 2023. https://doi.org/10
.6109/jkiice.2023.27.3.318

[12] H. Y. Lee and U. S. Seo, “The Consequences of Early 
Cultural Education for Cultural Inequality,”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 25, No. 1, pp. 91-118, January 2011. 
https://doi.org/10.16937/jcp.25.1.201101.91

[13] J. Y. Park and H. D. Shin, “An Analytical Comparison of 
Cultural Capital and Omnivore Perspectives: Applying 
Peterson(1992)’s Model,”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 32, No. 2, pp. 57-86, August 2018. https://doi.org/10.1
6937/jcp.2018.08.32.2.57

[14] P. DiMaggio and M. Useem, “Social Class and Arts 
Consumption: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Class 
Differences in Exposure to the Arts in America,” Theory 
and Society, Vol. 5, No. 2, pp. 141-161, March 1978. 
https://doi.org/10.1007/bf01702159 

[15]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Music Industry White 
Paper, Author, Naju, December 2022.

[16] K.-Y. Park,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Existence of 
Cultural Omnivorousness in Moviego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ultural Sociology, Vol. 16, pp. 
143-185, May 2014. https://doi.org/10.17328/kjcs.2014.16..
005

[17] P. Bourdieu,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R. Nice, tra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18] R. A. Peterson, “Understanding Audience Segmentation: 
From Elite and Mass to Omnivore and Univore,” Poetics, 
Vol. 21, No. 4, pp. 243-258, August 1992. https://doi.org/1
0.1016/0304-422X(92)90008-Q

[19] S. J. Kim and S. B. Choi, “Bourdieu’s Legacy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s Cultural Policy -Focusing on 
Cultural Capital Theory and Omnivore Thesis-,”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 32, No. 2, pp. 33-55, 
August 2018. https://doi.org/10.16937/jcp.2018.08.32.2.33

[20] E. Kolhede and J. T. Gomez-Arias, “Distinctions between 
Frequent Performing Arts Consumers: Implications for 
Segmentation and Positio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Management, Vol. 20, No. 1, pp. 31-53, 2017.

[21] M. Falk and T. Katz-Gerro, “Cultural Participation in 
Europe: Can We Identify Common Determinant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 Vol. 40, No. 2, pp. 
127-162, May 2016. https://doi.org/10.1007/s10824-015-9
242-9

[22] M. Kalmijn and G. Kraaykamp, “Race, Cultural Capital, 
and Schooling: An Analysis of Trends in the United 
States,” Sociology of Education, Vol. 69, No. 1, pp. 22-34, 
January 1996. https://doi.org/10.2307/2112721

박주연(Joo-Yeon Park)
2013년：홍익대학교 동양화과

(미술학사)

2015년：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문화예술경영학석사)

2019년：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문화예술경영학박사)

2019년～현 재: 홍익대학교 디자인경영융합학부 강사

※관심분야：문화예술경영, 문화산업, 콘텐츠 등


	문화예술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구독 서비스가 문화소비에 미치는 영향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Ⅲ. 실증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