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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일반인 사이에 드론 영상 촬영이 보편화되면서 유튜브 드론 영상에 대한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유튜브는 단순히 드론 영

상을 소비하는 창구를 넘어서 드론 정보 채널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유튜브 드론 영상의 사회적 영향력은 더욱 높아질 전

망이다. 하지만 유튜브 드론 영상의 시청 동기 및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용과 충족 이론을 바탕

으로 유튜브 드론 영상의 시청 동기를 탐구하고, 이러한 동기가 영상 만족도와 지속 시청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유튜브 드론 영상을 시청한 성인 남녀 321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정보 추구, 시간 보내기 및 습관, 대리만족, 오락

이라는 네 가지 주요 시청 동기가 도출되었다. 이 중 정보 추구 동기와 오락 동기는 영상 만족도와 지속 시청 의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대리만족 동기는 영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상 만족도는 정보 추구 및 오락 

동기가 지속 시청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Abstract]

As drone filming becomes more popular, the demand for drone videos on YouTube has surged. YouTube is not only a platform 
for viewing drone videos but also a source of drone-related information, increasing its social influence. However, There is little 
research on the motivations and effects of viewing YouTube drone videos. Based on the Uses and Gratifications Theor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otivations for viewing YouTube drone videos and analyzes how these motivations influence video 
satisfaction and continued viewing intention. An analysis of responses from 321 adults who have watched YouTube drone videos 
in the past three months identified four key motivations: information-seeking, passing time and habit, vicarious satisfaction, and 
entertainment. Among these, information-seeking and entertainment motivations positively influenced both video satisfaction and 
continued viewing intentions, while vicarious satisfaction positively affected video satisfaction. Additionally, video satisfaction 
mediates the effects of information-seeking and entertainment motivations on continued viewing in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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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 드론(Drone) 산업의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4,900

억으로 추산되며 기체 신고 대수, 조종 자격증 및 교관 자격 

취득자 수, 관련 예산 등 시장 성장세를 반영하는 지표도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1]. 특히 정부의 ‘제2차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 드론 시장 규모를 2조 3

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다양한 드론 생활서비스가 장착될 전

망이다[2]. 2032년 글로벌 5대 드론 강국에 진입한다는 정

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그동안 군사용 드론 분야에 비해 규

모가 작았던 민간용 드론 시장 역시 최근 급성장세를 보인다. 

특히 카메라를 탑재한 촬영용 드론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

로 현장성, 역동성, 입체감 있는 영상 촬영이 가능해 영화, 방

송, 광고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

용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민간용 드론의 주요 활용 분야를 

살펴보면 농업이나 임업에 이어 촬영용이 다음으로 비중이 

높다[1].

국내 촬영용 드론이 상용화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 드론 

영상과 촬영에 관한 연구는 촬영 기법, 항공 사진, 영상 촬영 

교육 프로그램 등 기술 분야에 집중됐다. 이 때문에 드론 촬

영 기술의 발전 및 대중화는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나 관련 윤

리 준수나 제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최근 드

론 촬영이 보편화되면서 무단비행, 불법 촬영, 사생활 침해 등 

관련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드론에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해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드

론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이 이뤄지고 있다[3]. 

예를 들어 유명 연예인의 결혼식을 촬영용 드론을 활용해 불

법 생중계한 언론이 있었으며 고층 아파트나 해수욕장의 공

용샤워장 등에 드론을 띄워 몰카를 찍는 범죄도 있었다. 따라

서 촬영용 드론을 활용한 불법행위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예방법에 관한 연구에 대한 사회

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미디어 학계에서는 주로 방송 

촬영 전문가를 위한 드론 촬영 기법, 취재 프라이버시, 영상미 

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뤘다[4]-[6]. 뉴스나 영화 

등 전통 미디어에 등장하는 드론 영상이 수용자 인식에 미치

는 효과를 검증한 소수 연구[7],[8]가 있었으나 드론 이용자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일반인들 사이에 드론 촬영이 보편화되면서 유튜브는 

단순히 드론 영상을 소비하는 채널을 넘어 드론 정보 검색 채

널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유튜브는 누구나 드론 관련 영상 콘

텐츠를 쉽게 올리고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채널이지만 동

시에 드론 이용과 관련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왜곡 정보

를 현실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이러한 콘텐츠가 빠르게 확

산하여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 역시 크다. 가

령 과격한 드론 비행 영상은 관련 규제에 비춰볼 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유튜

브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해당 영상의 반복적 노출은 

유튜브 이용자가 이러한 드론 운용을 위법이 아닌 레저의 부

분으로 이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동시에 드론 관련 

영상을 제작해 공유하는 채널로서 유튜브 이용 역시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튜브에서 드론 

관련 영상 콘텐츠를 이용자의 이용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러한 이용 의도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들을 바탕으로 건강한 드론 운용 문화를 위한 유튜브 영

상 콘텐츠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용과 충족 이론에 기반해 유튜브 드론 영상 시

청자들의 시청 동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시

청 동기가 영상 만족도와 지속적 시청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민간 주도 드론산업 성장을 위한 

실무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먹방·쿡방, 뷰티, 정치·시사 

등 보편적인 유튜브 채널 장르가 아닌 드론이라는 특정 주제

에 이용과 충족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관련 이론의 확장 및 고

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유튜브 드론 영상 시청 동기와 영향 

2-1 이용과 충족 이론과 유튜브 드론 영상 시청 동기 

이용과 충족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 이용자는 능동적 존재

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특정 매체를 선택하고 이용

한다[9]. 또한, 미디어 이용 동기는 해당 미디어의 이용 만족

도를 결정하고 결과적으로 지속 이용 의도에도 영향을 미친

다. 즉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을 둔 전통

적인 미디어 효과 연구와 달리 이용과 충족 연구는 사람들이 

미디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에 집중한다. 따라서 이용자의 

능동성과 상호작용성이 주요 특징인 디지털 미디어가 새로 

등장할 때마다 이용과 충족 이론은 해당 미디어의 이용 동기

를 분석하고 이용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 이론적 틀로 사

용되었다.

유튜브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동영상 제작, 시청,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특히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의사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상호작용성,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다양

하게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탈대중화,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비 동시성 등 하이퍼퍼스널 

커뮤니케이션(Hyperpersonal Communication)의 특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10]. 따라서 능동성과 목적 지

향성이 뚜렷한 유튜브 이용자가 어떤 동기에 의해 특정 유튜

브 콘텐츠를 이용하고 나아가 시청 만족감, 지속 이용 의도 

등과 같은 후속 변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이론

과 충족 연구가 지속해서 수행됐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튜브 이용 동기는 크게 정보 검색, 엔

터테인먼트 콘텐츠 시청,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연결 등 유

튜브 매체의 고유한 동기들이 추출되었다[11]-[15]. 유튜브

가 제공하는 편리함과 즐거움에 만족한 이용자일수록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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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보를 더 많이 검색하며[16], 유튜브 댓글 작성 행동은 

사회적 상호작용 욕구를 충족시킨다[15]. 즉 사람들은 유튜

브를 통해 정보를 얻고, 정서적 만족을 얻으며, 사회에서 충족

하지 못한 정서적 결핍을 채우기 위해 유튜브를 이용한다. 이

러한 미디어 이용자의 이용 동기의 차이는 성별, 나이, 직업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기존의 이용과 충족 이론에서 거

론되었던 휴식, 습관, 오락, 정보 추구, 흥분, 도피 동기와 크

게 다르지 않았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유튜브를 시청하는 

강력한 동기는 오락성이며, 정보 탐색, 개인적 지위 추구, 사

회적 상호작용, 정보 제공 등이 추가적인 시청 동기로 확인되

었다[15]. 더 나아가 사회적 상호작용 동기가 높을수록 좋아

요, 싫어요, 댓글 달기, 비디오 공유, 비디오 업로드 등의 사회

적 참여 행위가 높고, 오락 동기가 높을수록 비디오 시청, 댓

글 읽기 등의 소비 행위가 높았다.

 한편 유튜브 콘텐츠에 따라 서로 다른 새로운 동기가 도출

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영화 유튜브 시청 동기는 정보 추

구, 긴장 해소, 시간 보내기인 반면 정치·시사 유튜브 시청 동

기는 정치 풍자의 오락성, 심리적 안정성, 매체 편리성, 정보

추구로 나타났다[13],[17]. 또 브이로그 시청 동기는 정보 

추구, 오락 및 휴식, 관음주의, 시간 보내기[18]인 반면 뷰티 

채널 시청 동기는 정보 추구, 오락 및 휴식, 이용 편리성, 진행

자 선호, 공감 및 대리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11],[19]. 특

히 대리만족 동기는 최근 국내의 시식 방송, 술방, 뷰티 채널, 

여행 영상의 시청 동기로 주목받고 있다[12],[19],[20]. 즉 

먹지 못하는 상황, 뷰티 아이템을 모두 구매할 수 없는 현실

적 상황에서 실재감과 정서적 결핍을 충족하기 위해 유튜브 

콘텐츠를 이용하고 거기서 대리만족을 얻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용과 충족 이론 학자들이 초기 연구에서 가장 흥미롭게 

생각한 이용 동기는 도피수단으로 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람들

은 현실 세계에서 느낀 박탈감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매체 속 

인물과 동일시 하여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것이다[21]. 이와 비

슷하게 맥퀘일(McQuail)은 현실 도피 동기를 지닌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얻는 만족감은 미디어를 통해 직접 경험

하지 못한 상황이나 감정을 간접적으로 대리 경험(Vicarious 

Experience)한다고 설명했다[22]. 루빈(Rubin)은 도피수단

의 시청이 개인적 문제를 잊고 다른 사람이나 업무에서 벗어

나기 위한 욕구이며, 이러한 도피적 시청이 가상 인물들의 삶

에 대리 참여(Vicarious Participation) 및 준 사회적 상호작

용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23]. 도피 목적이 높을수록 미

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이는 다시 대리만족에 정의 영

향을 주어 지속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

구통계학적 그룹에 미치는 범위와 영향력을 고려해 볼 필요

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유튜브 시청 동기는 

콘텐츠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정보 추구, 

시간 보내기, 대리만족, 오락 및 휴식 등의 4가지 요인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정보 추구 동기는 사람들이 지식이나 사실 등

을 얻기 위해 특정 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하는 동기로 개인적 또

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할 때 발생한다[16],[24]. 

시간 보내기 동기는 사람들이 지루함을 느끼거나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미디어 콘

텐츠를 이용하는 욕구를 의미한다[23]. 대리만족 동기는 사

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나 활동을 간접적으로 

학습을 하고자 하는 동기로, 미디어 속 등장인물과 동일시 할 

때 나타난다[22],[23],[25]. 마지막으로 오락 동기는 사람

들이 즐거움, 오락을 얻고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

해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는 능동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동기이다[15],[25]. 이는 수동적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

하면서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둔 시간 보내기 동기

와 달리 콘텐츠에서 직접적인 즐거움과 흥미를 추구함으로써 

심리적 해방과 휴식을 얻는 목적이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이상의 동기들은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 장르에서 공통으

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드론 영상 콘텐츠의 시청 동기를 파악

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드론 

영상 콘텐츠의 시청 동기를 탐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 문

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유튜브 드론 영상의 시청 동기는 무엇인가?

2-2  유튜브 드론 영상 시청 동기가 영상 만족도 및 영상 지속 시

청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용과 충족 이론에 따르면 특정 미디어에 대한 이용 동기

는 미디어에 대한 태도나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충족이

란 인지적, 감정적 평가의 결과에서 비롯되는 기대에 대한 이

용자의 만족 상태를 의미하며, 만족도와 지속 이용 의도가 이

러한 충족에 해당하는 대표적 결과로 간주해 왔다[26]. 

 영상 만족도란 해당 영상을 시청한 이후 얻는 욕구 충족의 

정도를 의미하며 시청자의 영상에 대한 예상과 기대의 차이

에서 결정된다,[27]. 가령 시청자의 예상보다 영상 시청 경험

이 기대 이상이며 영상 만족도는 높아지고, 경험이 기대 이하

가 되면 영상 만족도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영상 만족

도는 영상 시청 후 이용자가 느끼는 심리적 즐거움과 반응으

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튜브 영상 만족도는 해당 영상 시청 동

기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유튜브 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방송의 시청 동기 중 심신의 

안정 충족 동기는 시청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유튜브 먹방 시청 동기 중 오락 역시 시청 만

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9]. 또한, 정

보 추구, 오락 및 휴식, 관음주의, 습관적으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유튜브 브이로그를 시청하는 사람일수록 시청 만족도가 

높았다[18]. 특히 유튜브 브이로그 시청에서의 관음주의 동

기는 다른 연구에서도 시청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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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청 동기에 따라 영상 만족도가 상반된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브이로그, ASMR, 먹방 유튜브 콘텐츠의 시청 동기

에 관한 연구[31]에 따르면 자기 평가 및 향상 동기, 감각 자

극 및 안정, 재미 추구 동기는 영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지만, 유행 추구 동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욕구 충족 콘텐츠를 통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 향상을 

도모하고 감각을 자극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거나 즐거움

을 느끼려는 동기가 강한 이용자일수록 시청 만족감이 크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유행에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욕구 충족 콘텐츠를 시청할 때는 오히려 영상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유튜브 드론 영상의 시청 

동기는 해당 영상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검증하고자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유튜브 드론 영상의 시청 동기는 영상 만족도와 정

(+)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영상 콘텐츠 영역에서 지속 시청 의도는 시청자가 해당 콘

텐츠에 대해 만족하여 계속해서 이용하려는 의지로 정의할 수 

있다[32]. 사람들은 필요 때문에 미디어를 이용하고, 미디어 

이용이 만족스러우면 습관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시 미디어를 이용하는 순환구조를 보이며, 이를 지속

적으로 이용 및 반복한다[33]. 선행 연구에 따르면 특정 콘텐

츠에 대한 시청 동기가 충족될수록 해당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시청하려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27],[34]. 예

를 들어, 웹드라마의 이용 편리성, 공감 추구, 즐거움 추구, 출

연자 선호, 시간 보내기 요인이 웹드라마 만족도와 지속 이용

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다[27]. 유튜브 브이로그 시청 동기 중 

오락, 휴식, 정보 탐색, 관음주의는 지속 시청 의도에 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한편 같은 콘텐츠 장르에

서 서로 다른 시청 동기가 지속 시청 의도에 정적 영향을 보

인 사례도 있다. 구체적으로 먹방 ASMR 방송에서는 안정 추

구 동기가, 일반 ASMR 방송에서는 사회적 관계 유지가 해당 

콘텐츠의 지속 시청 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28]. 

유튜브 콘텐츠는 생생하고 현실감 넘치는 특성을 바탕으로 

대리만족 동기를 충족시켜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시청을 유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유튜브 골프 콘텐츠 시청자는 시간

적·비용적 제약에서 벗어나 골프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대

리만족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유튜브 골프 콘텐

츠의 정보 추구, 시간 보내기, 오락 추구 동기는 해당 콘텐츠

의 지속 시청 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5]. 

유튜브 매체를 지속 시청하게 만드는 특별한 동기가 도출

되기도 하였는데 가령, 유튜브 브이로그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관음주의 욕구가 시청 만족을 매개로 지속 시청 의도에 정의 

영향을 보였다[30]. 유튜브 브이로그를 통한 감정이입이 타

인을 엿보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어서 지속 시청을 통

해 즐거움과 쾌감을 수용자에게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유튜브 드론 영상의 시

청 동기가 해당 영상의 지속 시청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유튜브 드론 영상의 시청 동기는 영상 지속 시청 

의도와 정(+)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유튜브의 시청 만족도가 종속 변인일 뿐만 아니라, 지속 시

청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 및 매개 변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일부 연구에서 증명되었다[18],[34]. 구

체적으로 유튜브 시청 동기에 대한 만족이 지속 시청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만족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유튜브 브이로그의 관음주의, 감정

이입 동기는 시청 만족을 정적으로 매개하며, 지속 시청 의도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시청 동기에 대한 만족이 콘텐츠 제작에 필수적으로 고려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30]. 반면, 유튜브의 ASMR 먹방, 일

반 콘텐츠 시청 동기와 만족도가 지속 시청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나, 만족도를 거쳐 매개하는 효과가 없음을 보였다. 

즉, ASMR 콘텐츠 시청 동기가 직접 지속 시청 의도에 영향

을 주나, 시청 만족도를 거쳐 매개 역할을 하지 않으며, 시청 

만족도가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모든 시청 동기가 서로 다르게 만족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

고, 만족도가 높지 않더라도 시청 동기 자체가 지속 시청 의

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28].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청 만족도는 유튜브의 지속 시

청에 있어 매개 및 촉진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좀 더 심층적

이고 복잡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튜브 드론 영상의 만족도가 시청 동기와 영상의 지

속 시청 의도 사이를 어떻게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연구 문

제 2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2. 유튜브 드론 영상 시청 동기와 영상 지속 시

청 의도 사이의 관계는 영상 만족도에 의해 

매개되는가?

Ⅲ. 연구 방법

3-1 자료 수집 및 연구 대상

본 연구진은 자료 수집을 위해 최근 3개월 이내 유튜브 드

론 관련 영상 시청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22년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온라인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

인(Macromill Embrain)이 보유한 패널을 대상으로 성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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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대별 비례 할당추출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구성하였으며 조

사 중도 포기자 및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321명이 최종 분

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최종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유튜브 드론 영상 시청 동기

정보 추구 동기는 시청자가 미디어를 통해 특정 정보를 얻고

자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동기로 정의하였다[16],[24]. 

선행연구[11],[12],[14]를 토대로 “새로운 드론 지식을 얻

기 위해서”, “유익한 드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드론 관련 

뉴스를 얻기 위해서” 등 3개 문항을 구성하고 리커트 7점 척

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시간 보내기 및 습관 동기는 사람들이 지루함을 느끼거나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여 시간을 보

내려는 욕구로 정의하였다[23]. 선행연구[12-14]를 토대로 

“시간을 때울 수 있어서”, “지루한 시간을 해소해 줘서”, “습

관적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등 3개 문항을 구성하고 리커

트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

하였다.

대리만족 동기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

나 활동을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동기

로정의하였다[22],[23],[25]. 선행연구[11],[12],[19],[20]

를 토대로 “드론을 날리고 싶지만 날리지 못해서”, “드론을 

날리고 싶지만, 드론이 없어서”, “드론을 날리고 싶지만, 자격

증이 없어서” 등 3개 문항을 구성하고 리커트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오락 동기는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이 즐거움, 오락을 얻고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콘텐츠를 사용하는 동기

로 정의하였다[23],[25]. 선행연구[15],[25]를 토대로 “재

미있어서”, “즐거워서” 등 2개의 문항을 구성하고 리커트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2) 유튜브 드론 영상 만족도

유튜브 드론 영상 만족도는 시청에 대한 기대의 충족으로 

미디어 사용을 통해 욕구가 충족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23]. 

선행연구[12]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측정 문항을 설정하였

다. 구체적으로 “유튜브 드론 영상은 나의 시청 욕구를 충족

시켜준다.”, “유튜브 드론 영상은 시청에 대한 몰입감을 증가

시켜준다.”, “유튜브 드론 영상은 비슷한 영상을 더 시청하게 

만든다.” 등 3개 문항을 구성하고 리커트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M = 5.25, SD = 

1.19, α = .89).

 (N = 321)

Frequency Percentage (%)

Gender
Male 159 49.5

Female 162 50.5

Age

20-29 years old 97 30.2

30-39 years old 99 30.8

40-49 years old 79 24.6

50-59 years old 41 12.8

60-69 years old 5 1.6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59 18.4

Some college or associate’s degree 53 16.5

Bachelor’s degree 182 56.7

Graduate degree 27 8.4

Income

Less than 500,000 KRW 6 1.9

500,000 - Less than 1,000,000 KRW 13 4.0

1,000,000 - Less than 2,000,000 KRW 18 5.6

2,000,000 - Less than 3,000,000 KRW 45 14.0

3,000,000 - Less than 4,000,000 KRW 47 14.6

4,000,000 - Less than 5,000,000 KRW 37 11.5

5,000,000 - Less than 6,000,000 KRW 35 10.9

6,000,000 - Less than 7,000,000 KRW 30 9.3

7,000,000 - Less than 8,000,000 KRW 27 8.4

8,000,000 KRW or more 63 19.6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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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튜브 드론 영상 지속 시청 의도

유튜브 드론 영상 지속 시청 의도는 드론 유튜브 영상 시청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드론 영상 유튜브 콘텐츠를 다른 사람

에게 추천하거나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이에 선행연구[11]의 연구 문항을 참고하여 측정

하였다. 구체적으로 “나는 유튜브 드론 영상을 계속 시청할 

것이다.”, “나는 유튜브 드론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 “나는 유튜브 드론 영상을 더 많이 시청할 것 

같다.” 등 3개 문항을 구성하고 리커트 7점 척도(1 = 전혀 그

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M = 5.03, SD = 

1.12, α = .88).

4) 드론 직무 관련성, 드론 조종 횟수 및 드론 지식

드론 직무 관련성은 드론이 사용자와 업무를 위해 적절하

게 사용될 수 있는 믿음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귀하는 직장

에서 직무와 관련해 드론을 활용하십니까?” 등 1개 문항을 

구성하고 (1 = 예, 2 = 아니오)로 측정하였다(M = 1.88, SD 

= 0.33). 드론 조종 횟수는 “드론을 직접 조종하거나 비행한 

횟수는 얼마입니까?”라는 등 1개 문항에 대해 개방형 답변으

로 측정하였다(M = 6.67, SD = 18.07). 드론 지식은 참/거

짓(OX)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국내의 드론 조종자 준수사

항을 바탕으로 “공항 주변과 서울 도심에서는 드론 비행을 금

지하고 있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드론 야간 비행은 

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론 조종자 증명을 드론 무게

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다.” 등 3개 문항을 준비해 조사 참여

자들이 맞음, 틀림, 모름 3가지 답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

였다. 모든 응답은 0(틀림 또는 모름) 또는 1(맞음)로 기록되

었으며 합산하여 높은 점수가 더 높은 수준의 드론 지식을 나

타내는 결합 척도를 구성하였다(M = 1.88, SD = 0.96).

Ⅳ. 분석 결과

4-1 유튜브 드론 영상 시청 동기 

본 연구진은 <연구 문제 1>에 제시한 유튜브 드론 영상의 

시청 동기를 살펴보고자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했다. 주성분 요인추출 방식과 베리

맥스(Varimax) 요인회전 방법을 적용한 1차 탐색적 요인분

석 결과 총 13개의 항목 중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

항의 요인 적재량이 오락 동기(.59)와 시간 보내기 및 습관 

동기(.57)에서 모두 .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문

항을 제외한 뒤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표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고유값(Eigenvalue) 1.0 이상을 기

준으로 총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누적 설명력은 

74.28%이었다. 한편 각 항목이 요인분석에 적합한가를 판단

하기 위해 전체 표본 적합도(Kaiser-Meyer-Olkin, KMO)

검정과 구형성(Sphericity)을 확인하는 바틀렛(Bartlett) 검

정을 시행하였다. 검정 결과 KMO 표본적합도 검정 지수는 

.81, 바틀렛 구형성 검정 수치는 = 2840.59(p < .001)로 

분석의 통계적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요인 1은 정보 추구 동기로 총 분산 변량의 21.11%를 설

명하였다(M = 4.82, SD = 1.40, α = .92). 분석 결과 유튜브 

Mean
Factor 

Loading
Eigenvalue

Variance 
Explained (%)

Reliability (α)  

Factor 1 : Information seeking 2.53 21.11 .92

To obtain useful drone information 4.93 .92

To gain new drone knowledge 4.79 .90

To get drone-related news 4.74 .78

Factor 2 : Passing time and habit 2.43 20.27 .83

To kill time 4.74 .86

Because it relieves boredom 4.70 .86

Out of habit 3.94 .59

For no particular reason 4.19 .57

Factor 3 : Vicarious satisfaction 2.40 20.00 .92

I want to fly a drone but do not have a license 4.61 .86

I want to fly a drone but do not have a drone 4.54 .84

I want to fly a drone but cannot 4.66 .76

Factor 4 : Entertainment 1.55 12.90 .86

Because it is interesting 5.57 .85

To gain enjoyment 5.37 .73

표 2. 유튜브 드론 영상 시청 동기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Table 2.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n viewing motivation for youtube drone 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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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영상 이용자는 주로 유익한 드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새로운 드론 지식을 얻기 위해서, 드론 관련 정보와 새로운 

뉴스를 얻기 위해 유튜브 드론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인 2는 시간 보내기 및 습관 동기로 전체 설명 변량의 

20.27%를 차지하였다(M = 4.39, SD = 1.29, α = .83). 즉, 

특별한 목적 없이 단순하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 습관적으로 

유튜브 드론 영상을 시청하는 동기도 큰 것으로 해석 가능하

다. 요인 3은 대리만족 동기로 유튜브 드론 영상 동기의 

20.00%를 설명하였다(M = 4.60, SD = 1.64, α = .92). 드론

과 드론 자격증이 없어서 또는 드론 조종법을 몰라서 드론을 

날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간접경험을 통한 대리 만족감을 얻

고자 유튜브 드론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인 4는 오락 동기로 전체 분산 변량의 12.90%

를 보였다(M = 5.21, SD = 1.05, α = .86). 이에 따르면 재

미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것 역시 주요 시청 동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4-2 드론 영상 시청 동기가 영상 만족도 및 영상 지속 시청 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 1>은 유튜브 드론 영상 시청 동기와 영상 

만족도 사이의 정적(+) 관계를, <가설 2>는 시청 동기와 영

상 지속 시청 의도 사이의 정적(+) 관계를 예측하였다. 또한, 

시청 동기와 영상 지속 시청 의도 사이에서 영상 만족도의 매

coeff se t p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Gender(Male = 1) .173 .078 2.232 .026 .021 .326

Age .086 .038 2.285 .023 .012 .160

Education -.031 .043 -.722 .471 -.115 .053

Income -.005 .015 -.306 .760 -.034 .025

Drone-related occupation(Yes = 1) -.197 .113 -1.754 .080 -.419 .024

Frequency of drone control .000 .002 -.003 .997 -.004 .004

Drone knowledge .080 .041 1.965 .050 -.001 .161

Information seeking .091 .032 2.790 .006 .027 .154

Passing time and habit .061 .036 1.692 .092 -.010 .132

Vicarious satisfaction .028 .028 .992 .322 -.028 .084

Entertainment .190 .053 3.562 .004 .085 .295

Video satisfaction .563 .048 11.685 .000 .470 .657

Model summary R-squared = .686, F (12, 308) = 55.951, p < .001

표 4. 유튜브 드론 영상 시청 동기가 영상 지속 시청 의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4. Impact of viewing motivation for YouTube drone videos on continued viewing intention

coeff se t p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Gender (Male = 1) .230 .091 2.539 .012 .052 .408

Age .083 .044 1.884 .061 -.004 .170

Education .017 .051 .337 .737 -.082 .116

Income -.007 .018 -.398 .691 -.042 .028

Drone-related occupation (Yes = 1) .147 .133 1.108 .269 -.114 .408

Frequency of drone control .005 .003 1.702 .090 -.001 .010

Drone knowledge -.068 .048 -1.414 .158 -.163 .027

Information seeking .172 .037 4.654 .000 .100 .245

Passing time and habit .049 .042 1.162 .246 -.034 .133

Vicarious satisfaction .071 .033 2.125 .034 .005 .136

Entertainment .567 .054 10.469 .000 .460 .673

Model summary R-squared = .562, F (11, 309) = 35.991, p < .001

표 3. 유튜브 드론 영상 시청 동기가 영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3. Impact of viewing motivation for YouTube drone videos on video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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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 문제 2>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진은 해당 가설을 검증하고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

을 탐색하고자 SPSS 프로세스 매크로(PROCESS Macro) 

v4.2를 사용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4개 시청 동기를 각각 독

립변인으로 투입해 4차례 분석이 이뤄졌으며, 모든 분석에 영

상 만족도를 매개 변인,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드론 관련 변

인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보추구(coeff = 

.172, se = .037, p < .001), 대리만족(coeff = .071, se = 

.033, p < .05), 오락(coeff = .567, se = .054, p < .001) 동

기가 높을수록 영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시간 보내

기 및 습관 동기는 영상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가 되었다.

표 4는 유튜브 드론 영상 지속 시청 의도와 관계가 있는 주

요 변인의 분석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정보 추구 동기(coeff 

= .091, se = .032, p < .01)와 오락 동기(coeff = .190, se 

= .053, p < .01)가 높을수록 영상 지속 시청 의도가 높았다. 

하지만 시간 보내기 및 습관 동기와 대리만족 동기는 지속 시

청 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가 되었다. 

<연구 문제 2>에서는 유튜브 드론 영상 시청 동기와 영상 

지속 시청 의도 사이에서 영상 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

고자 하였다. 이에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검증 결과 95% 신뢰 구간

에서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정보 추구 동기와 오락 동기의 

경우 모두 0이 존재하지 않아 영상 지속 시청 의도에 대한 간

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보 추구 동기와 오락 동기 모두 

영상 만족도를 통해 영상 지속 시청 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정보 추구 동기와 오락 동기는 영상 만족도를 높

였고, 높아진 영상 만족도가 영상 지속 시청 의도를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 추구 동기와 오락 동기 모

두 지속 시청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영상 

만족도는 이 동기들이 지속 시청 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부분

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시간 보내기 

및 습관 동기와 대리만족 동기는 영상 만족도를 통해 영상 지

속 시청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

상 만족도는 이들 동기들이 영상 지속 시청 의도에 미치는 효

과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유튜브 드론 영상 시청자의 주요 시청 

동기를 탐색하고, 이러한 동기가 영상 만족도와 영상 지속 시

청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시청 

동기와 영상 지속 시청 의도 사이에 영상 만족도의 매개 효과

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튜브 드론 영상 시청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분석 결과 4개의 시청 동기가 도출하였다. 그중 일

부 시청 동기는 영상 만족도와 영상 지속 시청 의도에 정적이 

영향을 미쳤으며, 이 과정에서 영상 만족도는 해당 효과를 부

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다.

첫째, 유튜브 드론 영상 시청 동기는 정보 추구, 시간 보내

기 및 습관, 대리만족, 오락의 네 가지 동기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주제의 유튜브 콘텐츠에서 확인된 시청 동기와 유사

하다[12],[14],[20]. 특히 정보 추구는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닌 동기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유튜브 드론 영상 시청자들

이 드론 정의, 종류, 조작법, 주의 사항 등 드론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영상을 시청하는 동기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시간 보내기 및 습관 동기가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최근 유튜브 이용자들이 스트레스 관리와 힐링

을 목적으로 관련 영상을 시청하는 경향성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최근 자연 풍경이나 도시의 모습을 담은 드론 영상에 

음악을 추가해 감상이나 힐링 목적으로 제작한 유튜브 영상

을 감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어서 대리만족이 주

요 시청 동기로 도출되었다. 일반적으로 대중은 조종 미숙, 

사고 위험 등의 잠재적 위험 요소와 사생활 침해 논란, 자격 

기준 등 법률적 한계로 인해 드론 촬영에 쉽게 나서기 어렵

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로 드론을 조종하기 어려운 상황에

서 드론을 날리고 싶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유튜브 드론 영

Paths Effect Boot SE
95% Confidence Interval

Boot LLCI Boot ULCI

Information seeking → Video satisfaction → Continued viewing intention .097 .029 .044 .154

Passing time and habit → Video satisfaction → Continued viewing intention .028 .027 -.021 .086

Vicarious satisfaction → Video satisfaction → Continued viewing intention .040 .023 -.006 .086

Entertainment → Video satisfaction → Continued viewing intention .319 .050 .226 .421

표 5. 유튜브 드론 영상 시청 동기가 영상 만족도를 통해 영상 지속 시청 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 

Table 5. Indirect effect of viewing motivation for YouTube drone videos on the continued viewing intention 



유튜브 드론 영상의 시청 동기가 영상 만족도 및 지속 시청 의도에 미치는 영향

2803 http://www.dcs.or.kr

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오락 동

기는 유튜브 드론 콘텐츠 시청자들이 오락적 재미를 추구하

기 위해 해당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앞선 세 

가지 동기에 비해 설명력이 낮아 오락적 목적으로 드론 영상

을 소비하는 이용자는 소수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튜브 드론 영상 시청 동기 중 영상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보 추구, 대리만족, 오락으로 확인되었

다. 반면 시간 보내기 및 습관 동기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즉 드론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동기, 드론 영상을 통해 

드론 조작 경험을 대리 충족하기 위한 동기, 즐거움과 오락적 

쾌감을 얻기 위한 동기에 의해 유튜브 드론 영상을 시청할 때 

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로운 부분은 시청 동기 

중 설명력이 가장 낮은 오락 동기가 영상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오락적 목적으로 드론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은 소수이지만 영상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시청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도출된 시청 동기 중 시간 보내기 및 습

관 동기만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유튜브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목적은 습관적 시청보다 특정 

욕구를 위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도구적 시청 목

적이 강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다시 말해 시간이 남아서 또

는 습관적으로 드론 영상을 보는 수동적인 시청자보다 적극

적이고 능동적인 시청자의 드론 영상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드론 영상의 지속적 시청 의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인 

시청 동기는 정보 추구와 오락 동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 시간 보내기 및 습관 동기와 대리만족 동기는 지속적 시청 

의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즉, 단순히 습관적으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또는 드론 영상 조작 경험을 대리하기 위해서

보다는 드론 관련 정보를 찾거나 오락 동기가 뚜렷한 시청자

일수록 지속적 시청 의도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이들

은 높아진 영상 만족도를 통해 지속적 시청 의도 역시 높아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보 추구 및 오락 동기가 영상의 

지속적 시청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영상 만족도가 부분적으

로 매개하였다. 결론적으로 유튜브 드론 영상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정보 추구 및 오락 동기를 충족시키는 

콘텐츠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우선 이용과 충족 

이론에 기반해 유튜브 드론 영상의 시청 동기를 탐색하고 이 

가운데 영상 만족도와 지속적 시청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함으로써 학문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튜브가 드

론 영상의 주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관점에서 실증적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기존 기술 중심의 드론 연구에서 벗어나 사회과학 분야에서

도 드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 유튜브 드론 영상 시청자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드론 영상 콘텐츠 산업 발전에 중요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해

당 연구 결과가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끝으로 드론 영

상의 지속적 시청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청 동기 검증을 통

해 관련 영상 제작 분야에 실무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유튜브 드론 콘텐츠는 정보성과 오락적 재미를 동시

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튜브 드론 영상 시

청자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에 방송, 영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 다른 매체에서 노출되는 드론 영

상 시청자들의 시청 동기, 만족도, 지속 시청 의도를 설명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에서 드론 영상을 

시청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플랫폼 

간 시청 동기 차이와 그로 인한 만족도 및 지속 시청 의도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특정 샘플에 한정

된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기에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

가 있다. 따라서 다른 유사 연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 연구의 객관적인 신뢰성을 입증하

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끝으로 유튜브 드론 영상 지속 시

청 의도 이외에 촬영용 드론 구매 의도, 드론 자격증 취득 의

도, 드론 조작법 학습 의도 등 다양한 종속 변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관련 종속 변인을 추가해 

시청 동기가 여러 종속 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면 드

론 교육 및 산업 측면에서 더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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