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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viewing of YouTube content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This, coupled with the

popularity of live-streamed video content such as mukbang, where viewers watch the host eat, has raised concerns about

media addiction and the indiscriminate imitation of eating behavior.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guidance on the

appropriate behavior for viewing YouTube food content to promote healthy eating habits among children. In this study, we

aimed to compare the patterns of the main caregivers and their children while viewing media and investigate the impact of

viewing YouTube food content on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the children. The findings suggest that active YouTube

food content viewing by the main caregivers may reduce imitative behaviors due to passive media consumption by their

children.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nsight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YouTube content viewing of the main

caregivers and their children. The results can be used as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lifestyle-centered guidelines for

children.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study was conducted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when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use of media, which is limitation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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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외적으로 음식을 먹거나 요리하는 것

을 주제로 한 콘텐츠인 먹방(Mukbang), 쿡방(Cookbang)이

인기를 끌고 있다(Kim et al. 2020). ‘먹방(먹는방송)’은 지상

파 방송을 넘어 온라인 방송으로 확대되었으며 관련 콘텐츠

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실제로 먹방 콘텐츠는 단순

볼거리가 아닌 음식을 먹는 행위가 동반된 콘텐츠로서 시청

자의 인식과 행동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식습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Na 2015). 또한 먹방 시청자들은 폭식, 고칼로

리 음식 섭취 등의 자극적 콘텐츠에 자주 노출되면서 이를

모방하고, 나아가 더 자극적인 내용의 음식 콘텐츠를 소비하

게 된다(An et al. 2020).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성인들도 지

속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경우 건강하지 않은

식생활로 인해 비만, 만성 질환 등이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Kim et al. 2020). 실제로 유튜브 음식 콘텐츠를 장

시간 시청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BMI 지수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Nam & Jung 2021).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부터 먹방을 ‘폭식조장 미디어’로

명명하여 먹방에 대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자 있

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확한 지침 부재로

과식, 폭식 등의 콘텐츠에 아동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노출

되고 있다(Yoo et al. 2021). Kim et al. (2020)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들 식생활은 반복적으로 노출된 미디어 음

식 콘텐츠에 영향을 받으며, 실제 연령대가 낮을수록 콘텐츠

의 영향력은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10대 청소년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

용률은 87.4%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으며, 이용자의 39.5%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지난 일주일 간 먹방, 쿡방 콘텐츠를 시

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Korea Press Foundation;K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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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보급과 모바일 인터넷 사용이

높아지면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의 미디어 음식

콘텐츠 이용이 증가되고 있다.

성인에 비하여 아동청소년은 자아 통제력이 부족하여 미

디어 콘텐츠에 대한 잦은 노출은 스마트폰 중독, 식욕 부진,

수면 부족, 우울, 무분별한 정보 습득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Kim 2013). 또한 아동청소년은 미디어를 그

대로 모방하기 쉬워 음식 관련 콘텐츠의 식습관, 고열량 음

식 등을 섭취하기 쉽다(Lee et al. 2008). 이러한 부정적 식

습관은 아동청소년의 우울감을 높이고 영양상태 저하를 가

속시키며(An 2018), 이는 미디어 콘텐츠 중독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Kim et al. 2020). 그러므로 청소년들

이 가정 내 올바른 식생활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 양육자

를 비롯한 주변인들의 사회적 지지 및 지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10-12세의 초등학교 자녀(이하 ‘자

녀’)와 주 양육자의 유튜브 음식 콘텐츠 시청 현황을 비교하

고, 시청 정도가 자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자녀의

비판적 음식 콘텐츠 시청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주

양육자의 역할과 지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방송을 시청하는 만 10-12세까지의 초등학

교 자녀 5,6학년 300명과 주 양육자 300명, 총 600명이 참

여하였고, 유튜브 시청 경험을 조건부로 진행하였다. 이 연

구는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진행되었

으며 Hankook Research를 통해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

행하였다. 윤리적인 수행을 위해 연구배경, 방법, 목적 등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se

Board; IRB)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IRB No. 202204-

0022-02).

2. 측정 도구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주 양육자의 경우 연

령, 성별, 최종학력, 맞벌이 여부 등 총 6문항을 조사하였고

자녀의 경우 연령, 성별, 학년, 키, 체중 등 총 4문항을 조사

하였다. 자녀의 신체지수를 통해 Body Mass Index; BMI,

즉 체질량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녀의 비만 정

도를 분석하였다. 아동청소년(만 2세-18세)의 경우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를 기준으로 연령별, 성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를 활용하여 ‘저체중’, ‘정상 체중’, ‘과체중’, ‘비만’

4가지로 분류하였다.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는 3세 미

만은 세계보건기구의 ‘WHO Growth Standards’를 도입하였

고, 3-18세는 ‘2007 소아청소년 표준성장도표’를 보완하여

재산출하였다(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KSSO, 2010).

유튜브 음식 콘텐츠 이용 설문은 국내외의 선행연구(Jung

et al. 2020)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설문 내용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인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초등학생-기초분석보고서’와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를 참고하였다. 또한 해

외의 설문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

방안 연구 I: 초등학생-해외사례 조사’에서 미국의 커먼센스

미디어(Common Sense Media), 호주의 아동종단연구(The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 LSAC), EU의

‘EU 키즈 온라인(EU Kids Online)’ 등을 참고하였다. 대상

자는 지난 1년 간 유튜브 음식 콘텐츠 시청 경험을 기반으

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유튜브 일반 콘텐츠 이용에 대해서는

시청 시간, 시청 일수 등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유튜브

음식 콘텐츠의 경우 시청 경험 여부, 시청 시간, 시청 빈도,

시청 방식, 시청 후 콘텐츠에 소개된 음식 섭취 경험과 섭취

빈도 등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시청방식은 콘텐츠를 시

청하는 경로를 뜻하며 ‘추천영상(개인 맞춤 제공 영상)’, ‘실

시간 검색어 및 인기 영상’, ‘관심 분야 직접 검색’, ‘선호하

는 유튜버 영상’, ‘기타’로 분류하였다. 시청 빈도는 ‘매우 그

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자기보고형 형식으로 수행되었다.

자녀의 신체적 건강 중 영양 상태는 영양지수를 통해 종

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원 하에 한국영

양학회 영양지수 연구팀에 의해 2015년에 개발 및 개정된 만

6-11세의 어린이(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령기 아동의

영양지수(nutrition quotient for Children: NQ-C)를 사용했다

(Lee et al. 2016). 영양 지수는 균형, 절제(에너지 섭취 적절),

실천(올바른 식생활 실천), 다양(식사의 다양성), 환경의 5가

지 부문으로 나뉘며 총 19개의 문항을 종합해 통합 NQ를

도출하였다. 각 부문의 가중치는 균형(25%), 절제(25%), 다

양(15%), 실천(20%), 환경(15%)과 같다. 등급은 비율에 따라

상(75-100%), 중상(50-<75%), 중하(25-<50%), 하(0-<25%)의

4가지 단계로 나누어 평가한다.

초등학교 자녀의 정신적 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 우울

척도(CES-D: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를 사용했으

며, 이는 아동기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들을

평가하는 자기보고형 척도이다(Beck et al. 1996). 아동 우울

척도는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서 지

난 2주간 본인의 상태를 가장 적절히 표현하는 문장을 선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의 우울감을 우울하지

않음, 약간 우울, 상당한 우울, 매우 심한 우울의 4가지 상태

로 나뉜다.

3. 통계분석

온라인 설문 조사로 수집한 주 양육자 300부, 초등학교 자

녀 300부의 유효 표본은 SPSS (Statistics Package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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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cience, ver. 28.0.1.1 for Mac)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주 양육자와 초등

학교 자녀에 대한 빈도분석과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유튜브 음식 콘텐츠 시청에 대해서는 주 양육자와 자녀에 대

한 chi-square test를 실시해 두 집단 간의 이용 행동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녀의 건강에 대해서는 주 양육자가 인

지하는 자녀의 체형과 자녀의 BMI에 대한 chi-square test를

실행하고, 자녀의 우울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녀

의 BMI 등급과 유튜브 음식 콘텐츠 시청에 대해 chi-square

test를 실시하여 자녀의 BMI 등급에 따른 시청 행동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영양상태의 경우, NQ의 빈도와 평균 점수를

분석하고 correlation analysis를 수행했으며, 통합 NQ의 NQ

영역들에 대한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주 양육자와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 표기

하였다. 주 양육자의 성별은 여성과 남성 각각 135(45.0%)명,

165(55.0%)명이며 자녀의 성별은 155(51.7%)명, 145(48.3%)명

이다. 주 양육자의 연령은 30대-40대 초반 114(38.0%), 40대

후반 134(44.7%), 50대 이상 52(17.3%)명으로 대부분이 3-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양육자의 학력의 경우 전문대

졸업이 66명(22.0%), 대학교가 175명(58.3%), 석사 이상이

59명(19.8%)으로 대학교 졸업자 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 양육자의 경우 본인 147명(49.0%), 배우자 148명(49.3%)

으로 응답했으며 맞벌이 유무도 ‘그렇다’ 169명(56.3%), ‘아

니다’ 131명(43.7%)과 같았다. 가정 내 소득의 경우 450만

원 미만이 90명(30.0%), 450만 원 이상 650만 원 미만이

107명(35.7%), 650만 원 이상이 103명(34.3%)으로 조사되었

다. 자녀의 우울 상태는 대부분 ‘우울하지 않음’으로 조사되

었다. 우울하지 않은 자녀의 수는 271명(94.9%)으로 가장 높

았고, ‘약간 우울함’은 14명(2.5%), ‘상당히 우울함’은 7명

(2.5%), ‘매우 우울함’은 8명(1.4%)으로 나타났다

2. 유튜브 음식 콘텐츠 이용

1) 주 양육자와 자녀의 유투브 음식 콘텐츠 이용 비교

주 양육자와 자녀의 유튜브 음식 콘텐츠 이용 비교는

<Table 2, 3>과 같다. 주 양육자와 자녀의 스스로 인지하는

유튜브 이용(χ2=17.498, p=0.041), 하루 평균 유튜브 이용

시간(χ2=20.922, p<0.001)에 주 양육자와 자녀 간의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유튜브 음식 콘텐츠 시청에서 그룹 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

타났다. 시청 경험(χ2=21.190, p<0.001), 시청 방식(χ2=

24.837, p=0.003), 주로 보는 장르(χ2=18.639, p=0.028), 음

식 유튜브 소개 음식 섭취 경험(χ2=11.307, p<0.001), 유튜

브 음식 콘텐츠에서 소개된 음식 섭취 빈도(χ2=7.808,

p<0.001)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유튜브 음식 콘텐츠 시청 경험은 주 양육자의 83,7%, 자

녀 70.3% 로 조사되었고, 유튜브 콘텐츠 시청 방식의 경우

자녀는 추천 영상을 보는 비율이 34.1%로 가장 높았지만, 주

양육자들의 경우 직접 검색한다는 비율이 37.1%로 가장 높

았다. 자녀는 먹방(64.5%)을 가장 많이 시청했지만 주 양육

자의 경우 쿡방을(44.2%) 가장 많이 시청했다. 소개된 음식

을 섭취할 경험은 양육자는 68.9%, 자녀는 62.1%였다.

3. 자녀 건강

1) 건강 상태

자녀의 BMI등급과 주 양육자가 인지하는 자녀의 체형에

따른 자녀의 BMI는 <Table 4>와 같다. 자녀의 BMI 분석

결과, ‘정상체중’은 222명(74.0%)이었으며 ‘과체중’ 39명

(13.0%), ‘비만’은 23명(7.7%), ‘저체중’ 16명(5.3%)이었다.

자녀의 건강상태와 주 양육자의 인식 간의 유의적인 차이

가 존재했다(χ2=164.557, p<0.001). 주 양육자가 자녀가 저

체중이라고 인식한 경우 실제 자녀의 BMI 분석 결과 저체

중은 15명(16.7%), 정상 체중은 75명(83.3%)으로 나타났다.

주 양육자가 자녀가 정상 체중이라고 인식한 경우 저체중 1

명(0.9%), 정상 체중 98명(92.5%), 과체중 5명(4.7%), 비만

2 명 (1.9%)으로 정상 체중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 양육

자가 자녀의 체형이 과체중이라고 인지할 때 실제 자녀의 체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main caregiver

Variables  N(%)

Gender
Female 135(45.0)

Male 165(55.0)

Age (years)

30s/Early 40s 114(38.0)

Late 40s 134(44.7)

50s- 52(17.3)

Education level

-College 66(22.0)

University 175(58.3)

Graduate school 59(19.7)

Main caregiver
Myself 147(49.8)

Spouse 148(50.2)

Double income
Yes 169(56.3)

No 131(43.7)

Household income

-4.5 million 90(30.0)

4.5-6.5 million 107(35.7)

6.5 million- 103(34.3)

Children gender
Female 145(48.3)

Male 155(51.7)

Children depression

No 271(94.9)

Little 14(2.5)

Considerable 7(1.2)

Serious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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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정상체중 48명(52.7%), 과체중 30명(33.0%), 비만 13

명(14.3%)으로 주 양육자가 자녀를 실제보다 더 체중이 나

간다고 인지했다. 주 양육자가 자녀의 체형이 비만이라고 인

지할 때 실제 자녀의 체중은 정상체중 1명(7.7%), 과체중 4

명(30.8%), 비만 8명(61.5%)으로 실제 BMI와 유사하게 인

지했다. 자녀의 상태와 주 양육자의 인식 간 일치하는 정도

<Table 2> Main caregiver and children’s general youtube content watching behavior

Variables Main caregiver Children χ2

Self-perceived youtube usage

Rarely 91(30.3)1) 47(15.7)

17.498*2)
Average 69(23.0) 67(22.3)

Often 94(31.3) 139(46.3)

Very often 46(15.3) 47(15.7)

Youtube usage days per week

1-2 51(17.0) 30(10.0)

9.1303-5 128(42.7) 79(26.3)

6-7 121(40.3) 191(63.7)

Youtube usage hours per day

-2 235(78.3) 189(63.2)

20.922***2-4 51(17.0) 88(29.4)

4- 14(4.7) 22(7.4)

1)N(%)
2)*p<0.05 ***p<0.001

<Table 3> Main caregiver and children’s food youtube contents watching behavior

Variables Main caregiver Children χ2

Watch experience
Yes 251(83.7)1) 211(70.3)

21.190***2)

No 49(16.3) 89(29.7)

Watch behavior (N=251)

Recommendation 63(25.1) 72(34.1)

24.837**
Real-time /popular 58(19.1) 46(21.8)

Youtuber preference 37(14.7) 56(26.5)

Search&etc. 93(37.1) 37(17.5)

Main watching genre 

(N=251)

Mukbang 72(28.7) 136(64.5)

18.639*
Cookbang 111(44.2) 25(11.8)

Restaurant Recommendation 60(23.9) 10(4.7)

ASMR&etc 8(3.2) 40(19.0)

Contents featured food intake 

experience (N=251)

Yes 173(68.9) 131(62.1)
11.307***

No 78(31.1) 80(37.9)

Contents featured food intake 

frequency (N=173)

Rarely 55(31.8) 54(41.2)

7.808Average 94(54.3) 62(47.3)

Often 24(13.9) 15(11.5)

1)N(%)
2)*p<0.05, **p<0.01, ***p<0.005

<Table 4> Children’s BMI and main caregiver’s perceived children’s BMI

BMI
Main caregiver’s recognition

Total χ2

Underweight Normal Overweight Obesity

Underweight 15(16.7) 1(0.9) 0(0.0) 0(0.0) 16(5.3)1)

164.557***2)
Normal 75(83.3) 98(92.5) 48(52.7) 1(7.7) 222(74.0)

Overweight 0(0.0) 5(4.7) 30(33.0) 4(30.8) 39(13.0)

Obesity 0(0.0) 2(1.9) 13(14.3) 8(61.5) 23(7.7)

1)N(%)
2)***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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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저체중 93.8%, 정상체중 44.1%, 과체중 76.9%, 비만

34.8%이었으며, 저체중과 과체중을 제외하고 주 양육자는 자

녀의 체중을 더 적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2) 자녀의 건강과 유튜브 음식 콘텐츠 이용

유투브 음식 콘텐츠 이용에 따른 자녀의 BMI 등급을 분

석한 결과 주 양육자의 유튜브 음식 콘텐츠 시청 빈도에 차

이를 보였다(χ2=23.553, p<0.05)<Table 5>. 주 양육자가 매

일 시청하는 경우, 저체중 1명(10.0%), 정상체중 6명(60.0%),

과체중 1명(10.0%), 비만 2명(20.0%)이었다. 반면, 주 양육

자가 6달에 1-3번 시청하는 경우 저체중 7명(20.6%), 정상체

중 22명(64.7%), 과체중 5명(14.7%), 비만 0명(0.0%)이었다.

3) 유튜브 음식 콘텐츠 이용에 따른 자녀의 영양 지수

주 양육자의 경우 주 양육자가 유튜브 음식 콘텐츠 시청

후 소개된 음식을 섭취하는 빈도에 따라 자녀의 NQ 균형 등

급(χ2=14.786, p<0.05)에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Table 6>.

자녀의 NQ 평균은 60.72±7.90점이고, 주 양육자의 유튜브

음식 콘텐츠 시청 후 소개된 음식을 섭취하는 빈도 간에는

유의적 차이가 존재했다. 자녀의 NQ 균형을 살펴본 결과 상

39명(22.5%), 중상 66명(38.2%), 중하 51명(29.5%), 하 17

명(9.8%)로 나타났다. 주 양육자가 음식 관련 유튜브 시청

후 소개된 음식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경우 자녀의 NQ 균

형 등급은 상 8명(14.5%), 중상 30명(54.5%), 중하 10명

(18.2%), 하 7명(12.7%)이었다. 주 양육자가 음식 관련 유튜

<Table 5> BMI grade by main caregiver’s food youtube contents watching frequency

Variables Everyday
3-6 times/ 

week

1-2 times/ 

week

1-3 times/ 

month

1-3 times/

6 months
Total χ2

BMI

Underweight 1(10.0)1) 0(0.0) 5(5.7) 2(2.5) 7(20.6) 15(6.0)

23.553*2)
Normal 6(60.0) 33(80.5) 62(71.3) 61(77.2) 22(64.7) 184(73.3)

Overweight 1(10.0) 6(14.6) 12(13.8) 11(13.9) 5(14.7) 35(13.9)

Obesity 2(20.0) 2(4.9) 8(9.2) 5(6.3) 0(0.0) 17(6.8)

1)N(%)
2)*p<0.05

<Table 6> Main caregiver’s food youtube contents watching behavior by NQ grade

Variables
Contents featured food intake frequency

Total χ2

Rarely Often Usually

NQ

Balance

High 8(14.5)1) 24(25.5) 7(29.2) 39(22.5)

14.786*2)
Medium-high 30(54.5) 26(27.7) 10(41.7) 66(38.2)

Medium-low 10(18.2) 35(37.2) 6(25.0) 51(29.5)

Low 7(12.7) 9(9.6) 1(4.2) 17(9.8)

1)N(%)
2)*p<0.05

<Table 7> Children’s food youtube contents watching behavior by NQ grade

Variables
Contents featured food intake frequency

Total χ2

Rarely Often Usually

NQ Balance

High 10(18.5)1) 18(29.0) 5(33.3) 33(25.2)

14.191*2)
Medium-high 27(50.0) 16(25.8) 7(46.7) 50(38.2)

Medium-low 12(22.2) 22(35.5) 0(0.0) 34(26.0)

Low 5(9.3) 6(9.7) 3(20.0) 14(10.6)

NQ Diversity

High 2(3.7) 0(0.0) 0(0.0) 2(1.5)

17.058**
Medium-high 7(13.0) 7(11.3) 7(46.7) 21(16.0)

Medium-low 13(24.1) 18(29.0) 5(33.3) 36(27.5)

Low 32(59.3) 37(59.7) 3(20.0) 72(55.0)

1)N(%)
2)*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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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시청 후 소개된 음식을 종종 섭취하는 경우 자녀의 NQ

균형 등급은 상 24명(25.5%), 중상 26명(27.7%), 중하 35명

(37.2%), 하 9명(9.6%)이었다. 주 양육자가 음식 관련 유튜

브 시청 후 소개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 자녀의 NQ

균형 등급은 상 7명(29.2%), 중상 10명(41.7%), 중하 6명

(25.0%), 하 1명(4.2%)이었다. 주 양육자의 유튜브 시청 후

소개된 음식 섭취를 종종하거나 혹은 자주 하는 경우 NQ 균

형의 상 등급의 자녀의 비율이 높았다.

자녀의 음식 관련 유튜브 시청 후 소개된 음식 섭취 빈도

에 따라 자녀의 NQ 균형(χ2=14.191, p<0.05)과 NQ 다양

(χ2=17.058, p<0.01)의 등급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나타났다

<Table 7>. 자녀의 NQ 균형 등급을 살펴본 결과 상 33명

(25.2%), 중상 50명(38.2%), 중하 34명(26.0%), 하 14명

(10.6%)으로 주 양육자와 동일하게 유튜브 시청 후 소개된

음식 섭취 빈도가 높을 경우 NQ 균형의 상, 중상 이상 등급

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녀의 NQ 다양 등급을 살펴

본 결과 상 2명(1.5%), 중상 21명(16.0%), 중하 36명(27.5%),

하 72명(55.0%)이었으며, 유튜브 시청 후 음식 섭취 빈도가

높은 경우 NQ다양의 하 등급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중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자녀의 비판적 음식 콘텐츠 이용과 건강한 식

습관 형성을 지도하기 위해 주 양육자와 자녀의 유튜브 음

식 콘텐츠 이용을 비교분석하고, 주 양육자의 시청 행동이

자녀의 유튜브 음식 콘텐츠 시청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였다. 이를 위해 주 양육자와 자녀의 유튜브 콘텐츠 이

용, 자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자녀의 영양 상태를 조

사하였다.

첫번째로 주 양육자와 자녀의 유튜브 음식 콘텐츠 시청을

분석하였다. 주 양육자와 자녀의 유튜브 콘텐츠 시청에서 ‘본

인이 인지하는 유튜브 콘텐츠 시청 시간’과 ‘유튜브 콘텐츠

시청 시간’은 모두 자녀가 주 양육자보다 높았으나, 유튜브

음식 콘텐츠는 자녀보다 주 양육자가 시청한 경험이 더 높

다고 응답하였다. 유튜브 음식 콘텐츠를 시청 방식과 주로

시청하는 장르, 소개된 음식 섭취 여부에 대해서도 주 양육

자와 자녀 간에 차이를 보였다. 자녀는 주로 추천 영상을 통

해, 주 양육자는 검색을 통한 시청 방식을 보였다. 시청 장

르는 자녀의 경우 먹방을, 주 양육자의 경우 쿡방을 선호하

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녀가 주 양육자보다 더 수동적으

로 유튜브 음식 콘텐츠를 시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

양육자의 ‘쿡방’과 같은 유투브 음식 콘텐츠 시청은 가정 및

자녀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20)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쿡방'이

식재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처럼 아동청소년의 균형 잡

힌 식습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 양육자가 유

튜브 음식 콘텐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자녀에게

전달하여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 번째로 유튜브 음식 콘텐츠와 자녀의 신체적 및 정신

적 건강이 연관성을 갖는지 분석하였다. 주 자녀의 BMI 등

급과 주 양육자가 인지하는 자녀의 체형을 비교했을 때, 주

양육자가 자녀가 과체중일 때 실제 자녀의 BMI와 차이가 가

장 컸다. 특히, 자녀의 BMI가 더 낮을 것이라고 인지했으므

로 자녀의 BMI가 더 증가하지 않도록 올바른 식습관을 갖

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주 양육자와 자녀의 유튜브 콘텐

츠 시청 행태를 분석 결과, 자녀가 ‘과체중’ 이상일 경우 주

양육자의 ‘유튜브 콘텐츠 시청 빈도’가 높았다. 자녀의 경우

‘과체중’, ‘저체중’, ‘비만’ 그룹에서 ‘정상 체중’ 그룹보다 유

튜브 음식 콘텐츠 시청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세 번째로 주 양육자 및 자녀의 음식 관련 유튜브 시청 행

동에 따라 자녀의 영양 지수 등급에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

하였다. 주 양육자와 자녀 모두 ‘유튜브 음식 콘텐츠 시청 후

소개된 음식 섭취 빈도’에 따라 영양지수 등급에 차이가 있

었다. 주 양육자의 경우 ‘유튜브 음식 콘텐츠 시청 후 소개

된 음식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NQ 균형 등급이 높은 자녀

의 비율이 높았다. 자녀의 경우 ‘유튜브 음식 콘텐츠 시청 후

소개된 음식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NQ 균형, NQ 다양 등

급이 높은 자녀의 비율이 높았다. 과거와 달리 유튜브 음식

관련 콘텐츠들이 과식, 폭식 먹방 등만이 아닌 쿡방 혹은 건

강한 음식에 대한 정보가 증가하고 있어 유튜브 콘텐츠에 대

한 모방이 부정적 영향만을 주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

었다(An et al. 2020). 이처럼 유튜브 음식 콘텐츠 모방 행

위가 반드시 낮은 NQ 등급으로 이어지지 않으나, 자녀가 유

튜브 음식 콘텐츠를 시청할 때 자주 소개되는 자극적인 음

식에 편향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연구 결과 주 양육자와 자녀의 유튜

브 음식 콘텐츠 이용은 자녀의 영양상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며 유튜브 음식 콘텐츠는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주 양육자가 ‘쿡방’과 같은 콘텐츠에서 다양한 정

보를 획득하고, 이를 식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유튜브 음식 콘텐츠 이용의 경우 주 양육

자와 달리 ‘먹방’ 위주의 콘텐츠로 정보 획득보다 재미 위주

의 시청이 많을 수 있다. 향후 주 양육자의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 자녀의 비판적인 유튜브 콘텐츠 이용과 다양한 식품 섭

취를 지원해야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코로나 시기에 진행되

어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에 작성되어

자녀의 유튜브 음식 콘텐츠 이용이 증가하고 규칙적 식사 환

경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지닌다. 또한 학령기 자녀

의 특성상 주 양육자가 자녀의 NQ를 작성하는 등 자녀의 영

양 상태를 간접적으로 조사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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