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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디지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유튜브(YouTube)' 플랫폼을 활용한 국악 커버영상이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호이론을 기반으로 유튜브 국악 커버영상의 흥행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2020년 1월~12월까지 유튜

브에 업로드된 조회 수 1,000회 이상(2020년 12월 28일 기준)의 영상 220개를 표본으로 선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이용자들의 국악 커버영상 시청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썸네일 내 콘텐츠 정보, 썸네일 내 전통적 요소, 썸네일 내 등장인물 강조, 썸네일 내 전문성 강

조, 크리에이터의 구독자 수, 크리에이터의 업로드 빈도, 원곡의 인지도, 원곡의 OST 여부를 설

정하고 이들이 해당 국악 커버영상 조회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썸네일 내 콘텐츠 정보, 전통적 요소, 인물 강조, 크리에이터의 구독자 수, 원곡의 OST 여부가 

국악 커버영상의 흥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객관적인 흥행요

인 파악을 통해 국악 커버영상 제작자들에게 효과적인 흥행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유튜브 

국악 콘텐츠 연구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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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주로 공연장을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졌던 국악은 디지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새

로운 소비시장을 맞이하게 되었다(이소영·임성준, 2021). 뉴미디어 플랫폼의 발전과 국

악 가상악기의 개발, 음악 및 영상 편집기술의 보편화 등으로 인해 전문가가 아니더라

도 국악 콘텐츠 제작과 유통이 용이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국악 아티스트들은 

쉽게 본인을 노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에 국악계는 뉴미디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국악을 대중예술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여러 뉴미디어 플랫폼 중에서도 누구나 채널을 개설하여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유튜브(Youtube)’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플랫폼으로써 큰 영향력을 가지

고 있다. 이에 인디 뮤지션에서 메이저 대중음악 가수, 클래식 뮤지션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뮤지션들이 다양한 음악채널을 활발하게 운영 중이며 국악 아티스트들도 예외가 

아니다(유재선, 2020). 공연활동을 하는 국악 아티스트들이 홍보목적으로 채널을 개설

하여 연습 영상이나 공연 영상 등을 업로드하기도 하고, 1인 국악 크리에이터들이 오

로지 유튜브 공개를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등, 유튜브는 다양한 국악 

뮤지션의 활동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 대중들에게 친숙한 음악을 국악으로 재해석한 ‘국악 커버영상’은 

국악 애호가뿐만 아니라 국악에 관심이 없던 일반인들에게도 국악에 대한 흥미를 이끌

어낼 수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일례로 최근 ‘국악그룹 Queen’이 연주한 영화 ‘겨

울왕국2’의 OST ‘Into the Unknown’ 커버영상은 디즈니 유튜브 공식 채널에 게시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오랜 시간 문화유산의 범주 안에 머물며 주목받지 못했던 국악

이 변화된 음악소비 환경에 힘입어 다른 음악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대중예술의 영역으

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커버영상은 아티스트들의 홍보효과와 함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많은 국악 

아티스트들이 유튜브에서 커버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악 커버영상이 높

은 관심을 받는 것은 아니며 다른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의 소비(조회)가 몰리

는 국악 커버영상은 일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어떤 특징을 가진 국악 커버영상이 유

튜브 이용자들의 관심을 유도해 더 많이 소비(조회)되는 것일까?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유튜브 국악 커버영상의 조회 수에 영향을 미치는 흥행요인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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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다른 음악장르의 유튜브 커버영상 흥행요인에 관한 연구는 시도되고 있지만(김한석, 

2019; 이진형 외, 2020; 채수연, 2019), 국악 커버영상의 흥행요인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국악 커버영상은 이제 국악콘텐츠 소비의 

주류가 되었으며 현 상황에서 객관적인 국악 커버영상의 흥행요인을 확인해보는 것은 

필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상품 흥행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기반이 된 ‘신호이론

(signaling theory)’을 중심으로 국악 커버영상의 흥행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상 콘

텐츠와 같은 문화상품은 경험하기 이전에는 그 품질을 알 수 없는 ‘경험재(experience 

goods)’로 선택 시 ‘리스크 회피(risk-avoiding)’ 경향이 강하다. 신호이론에 따르면 이

용자들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영상을 시청하기 전 다양한 정보를 신호로 활용해 품

질을 판단하게 된다(Spence, 2002). 역으로 콘텐츠 제작자들은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어떤 정보를 신호로 활용해 품질을 판단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

문에 여러 문화콘텐츠 영역에서 신호이론을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김선혁·신동엽, 

2017; 이소영·임성준 2021; Kim & Jenson, 2014; Shin, Lee & Lee, 2014). 본 연구에서

도 신호이론을 바탕으로 콘텐츠, 크리에이터, 음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튜

브 국악 커버영상의 흥행요인에 관한 탐색적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

튜브 국악 커버영상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 분석을 통해 대중을 주

요 시청자로 확보하고자 하는 국악 커버영상 제작자들에게 의미 있는 성공전략을 제시

하고 향후 유튜브 국악 콘텐츠 연구의 프레임워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신호이론(signaling theory)

신호이론은 미국의 경제학자 Akerlof(1970)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었으며 소비

자가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에 직면하였을 때 어떻게 제품의 품질을 

예측하는가를 이해하는데 사용된다(Kirmani & Rao, 2000). 정보비대칭이란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의 차이를 말한다. 즉, 공급자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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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알고 있는 반면 수요자는 공급자가 가진 모든 정보를 알 수 없어 상품의 품질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등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Akerlof, 1970; 

Jensen & Meckling, 1976; Holmstrom, 1984). 

특히 대표적 경험재인 문화상품의 경우 경험하기 전에는 내용과 속성을 확인할 수 

없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은 더욱 심화되며 소비자 기호의 빈번한 변화

로 인해 흥행을 예측하기가 어렵다(Shapiro, 1983). 이로 인해 문화상품 공급자는 높은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과 관련된 다양한 신

호를 적극적으로 전송하고 소비자는 공급자가 제시하는 신호를 활용하여 상품을 선택

한다(Kim & Jensen, 2014; Shin et al., 2014). 따라서 누가 가장 매력적인 신호를 소비

자에게 전달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전략적인 신호는 상품을 차별화하고 지속적인 경

쟁우위를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다(Bloom & Reve, 1990). 

대표적 영상 콘텐츠인 영화의 경우 스타배우 및 스타감독 캐스팅, 특정 장르, 평론가 

리뷰 등이 상품의 가치를 대변하는 신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혁·신동엽, 

2017; 정원조·조은기, 2010; Kim & Jensen, 2014; Ravid, 1999). 음악상품도 마찬가지로 

듣기 전에는 속성을 알 수 없는 경험재로 소비자들은 음악과 관련된 신호를 통해 상품

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한다. Strobl & Tucker(2000)의 연구에서는 OST 여부, 히트 

앨범 여부, 크리스마스 기간 여부 등이 앨범 순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승엽 외(2017)는 뮤지션 간 콜라보레이션, 뮤지션의 연속적 활동 등도 디지털음원 차

트상주기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커버영상 또한 음악과 영상이 결합된 문화상품으로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정보비

대칭이 존재하며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혹은 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신호를 통해 품질

을 판단하게 된다(채수연, 2019). 이에 따라 국악 커버영상 제작자들은 이용자들의 관심

을 끌 수 있는 썸네일(thumbnail) 제작, 인지도 있는 원곡 선곡 등 다양한 신호요소를 

활용하여 유튜브 이용자들의 조회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신호이론을 기반으로 국악 커버영상의 흥행요인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2.2 유튜브(YouTube)

유튜브는 현재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매달 20억 명이 넘는 사용자가 접

속하며 국내 사용자는 4천4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스마트폰 사

용자 4천 568만 명 중 88%가 유튜브를 한 달 동안 적어도 1번 이상 사용하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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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유튜브, 2021; 와이즈앱, 2021). 

그중에서도 음악 콘텐츠는 인기 장르로 한국 인기 유튜브 채널 상위 10개 중 6개가 

음악 관련 채널이다(녹스인플루언서3, 2021.03 기준). 유튜브를 통해 매체의 특성에 적

합한 음악영상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제작 및 발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이승민·임성준, 

2020) 음악을 듣고 감상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의 음

악산업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닌 보고 느끼는 음악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최서원·임

성준, 2019). 현재 유튜브는 뮤직비디오와 라이브 클립 등과 같은 음악 관련 동영상을 

제공함은 물론, 최근에는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인 ‘멜론’을 제치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으로 조사되기도 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한편 음악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으로 인해 수익 배분에 까다로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데, 유튜브에서는 저작권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ID(Content ID)’라는 

자체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콘텐츠 ID’란 유튜브에 게재된 콘텐츠에 대해 자동으로 저작권을 검색·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저작권자들은 해당 침해물을 유튜브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하거나 

광고를 삽입해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박다미, 2020). 이처럼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튜브 내에서 저작권 문제가 해결 가능하기에 뮤지션들은 자신만의 곡이 없어도 

기존에 발매된 곡을 통해 커버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중들과 소통하고 본인을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 

유튜브에서 콘텐츠의 인기 및 확산을 대표하는 지표는 ‘조회 수’로 이는 광고 수익과

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유튜브 조회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

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유튜브 영상 조회 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으로

는 댓글 수, 구독자 수, 좋아요 수, 업로드 경과 시간 등이 있으며, 썸네일과 제목, 해

시태그를 최적화하는 것도 영상의 조회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박병언·임규건, 2015; Chatzopoulou et al., 2010; Hoiles et al., 2017). 특히 유튜브 

환경에서 영상 검색 시 가장 먼저 노출되는 썸네일 이미지는 이용자의 1차적 정보습득 

경로로써 영상을 흥행으로 연결시키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이원진·정제창, 2018). 

3 인기 유튜버 순위, 실시간 구독자 등 유튜브 관련 데이터 분석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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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커버(cover)

2.3.1 커버의 정의 및 특성

국내외에서 커버에 대한 용어 쓰임은 다양하다. 국내에서는 커버(cover)와 리메이크

(remake)의 사용이 모호하며, 해외에서도 cover song, cover version, cover music 등 

커버를 표현하는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어 이용자들의 해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

다. 사전적 의미에서 커버는 ‘원곡과 멜로디 및 가사가 동일하고 배경음악도 매우 유사

하거나 같은 원곡과 가깝게 부르는 기법’이지만(김혜정, 2016) 유튜브에서 커버라는 단

어로 콘텐츠를 검색해보면 이들 중 상당수가 원곡을 변형한 형태로 구성하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2차적 음악저작물의 공식용어 또한 ‘커버버전

(cover version)’이다(박선민, 2015; 채수연,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곡을 새로운 

가창자 또는 연주자의 실연 및 녹음 등의 행위로 얻어진 모든 2차적 저작물을 ‘커버’로 

통칭하고자 한다.

국내 대중음악사의 흐름 속에서 정확한 커버의 시작점을 찾는 것은 어려우나 커버 

현상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2000년대 초반 세계 음악시장의 디지털화와 함께 음

악시장이 축소된 시기를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시장이 축소되면서 음반 제작자들은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

라 많은 위험 부담이 따르는 새로운 곡의 생산 대신 흥행이 보장된 히트곡을 활용하여 

안전한 판매를 이루고자 커버음악의 생산이 시작되었다(박선민, 2015; 배묘정, 2013). 

이후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음악 및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보편

화되고 플랫폼 내에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손쉽게 커버 콘텐츠가 제

작되고 유통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기존 가수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포함한 많은 커

버 가수가 등장하게 되면서 커버 콘텐츠의 수는 폭발적으로 많아지게 되었다. 더불어 

오늘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미디어 플랫폼이 빅데이터에 근거한 맞춤 

동영상 및 추천 채널을 이용자에게 공급했고, 이로 인해 원곡과 커버곡이 동시 노출되

면서 커버영상의 열풍은 더욱 가속화되어 현재 커버 콘텐츠는 주류 대중문화로 부상하

였다(박선민, 2018). 

커버가 음악산업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최근 유튜브 커버영상의 흥행요인

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튜브 커버영상은 UCC, 음악,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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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메이크 등 복합적인 콘텐츠로 원곡, 상호작용, 크리에이터, 콘텐츠 품질 등이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한석, 2019; 이진형 외, 2020; 채수연, 2019).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국악 커버영상의 흥행요인을 도출하여 실증분석하

고자 한다. 

2.3.2 국악 커버

국악의 범주에는 ‘전통음악’뿐만 아니라 서양의 작곡기법과 양식을 혼용해 새롭게 작

곡된 ‘신 국악’ 작품, 그리고 다양한 음악과 결합하여 탄생된 새로운 음악까지 포함하

고 있다. 이처럼 현대 국악은 국악기와 전통 성악의 표현법으로 탄생시키는 모든 창작

과 연주를 폭넓게 수렴하는 열린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국악 커버 또한 국악의 범주 

내에 포함되어 있다(송혜진, 2015). 

대중들의 국악 커버에 대한 관심은 유튜브에서 처음 생겨난 것은 아니다. 특히 2006

년 ‘e-편한세상’ 광고에서 선보인 숙명가야금연주단의 ‘캐논변주곡-All for one’은 유명 

클래식 음악 파벨헬의 ‘캐논 변주곡’을 가야금으로 번안한 곡으로 대중들에게 기존의 

국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강렬한 이미지를 남긴 곡이다. ‘캐논변주곡-All for one’

은 2006년 국악부문 음반 판매 1위를 차지하고 ‘한국인이 사랑하는 국악’ 온라인 조사4 

창작국악 분야에서 1위로 지목되며 국악의 대중화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조정진, 

2011). 이후 계속해서 국악 대중화의 일환으로 클래식 음악과 대중음악을 재해석한 국

악 커버 현상은 음원 및 TV 프로그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최근에는 주로 유튜브 

내에서 영상 콘텐츠로 제작되고 있다. 

유튜브에서 국악 커버 콘텐츠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금이누나’, ‘KwonMiHee’, ‘아

야금’ 등 구독자 1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인기 크리에이터의 등장은 국악 커버 영상이 

아티스트의 인지도를 높이고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이진형, 2021). 국악 커버영상은 대부분 이미 잘 알려진 노래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빠르게 흡수되며 공감을 얻었고 원곡을 통한 홍보 효과까지 작용하여 많은 

유튜브 사용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박수윤, 2018). 이에 따라 그룹 혹은 1인 크리에이

터로 채널을 개설하여 대중음악을 매개로 한 커버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를 활동 창구로 

이용하는 국악 아티스트들이 늘어났으며 현재 유튜브 검색 엔진에 ‘국악 커버’를 검색

4 2011년 KBS방송문화연구소, KBS클래식 FM, 국립국악원에서 실시한 ‘한국인이 사랑하는 국악’ 온

라인 조사 (세계일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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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한 달에 30-40개 즉,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개 이상의 커버영상이 업로드되고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커버는 국악 크리에이터들이 콘텐츠 제작 시 많이 사

용하는 표현기법으로 커버영상은 시장을 개척하려는 국악 창작자들에게 활용범위가 무

궁무진한 콘텐츠 영역이라 할 수 있다(채수연, 2019).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및 커버영상, 음악상품 흥행요인에 관한 선행연구(김한석, 

2019; 박병언·임규건, 2015; 이진형 외, 2021, 채수연, 2019; 추승엽 외, 2016; Hoiles et 

al., 2017; Strobl & Tucker, 2000)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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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8개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독립변수는 크게 3가지 영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영역은 이용자에

게 가장 먼저 노출되는 썸네일 특성으로 영상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콘텐츠 정보

(이원진·정제창, 2018; 장정훈 외, 2017), 국악 콘텐츠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전통적 

요소(임재환, 2020), 영상 속 아티스트의 인물 강조(최정영 외, 2020; 김우빈 외, 2019), 

영상 속 아티스트의 전문성 강조(양종아·김현철, 2016; 이은미·한규훈, 2018)를 포함하

였다. 둘째 영역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특성으로, 유튜브 

시스템에서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구독자 수(박병언·임규건, 2015; Susarla 

et al., 2012; Hoiles et al, 2017)와 활동 빈도(김창환, 2020; 김한석, 2019; 한석희, 2018)

를 포함하였다. 셋째 영역은 원곡 특성으로 원곡의 인지도(채수연, 2019; 이진형 외, 

2021)와 OST 여부(유현석, 2005; Stobl & Tucker, 2000)를 포함하였다. 

종속변수는 유튜브 영상의 흥행성과로 볼 수 있는 조회 수를 설정하였고, 영상의 업

로드 경과일과 성악 또는 기악의 연주형태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3.2 가설설정

3.2.1 썸네일 특성

① 콘텐츠 정보

썸네일은 유튜브 영상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콘텐츠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문구, 이미

지 등이 삽입되어 있어 동영상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썸네일에 근거를 두고 콘텐츠를 판단하게 된다(장정훈 외, 2017; Hoiles et al., 2016). 

따라서 썸네일 내에는 전개될 콘텐츠 내용을 예상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여 콘텐츠

의 성격과 영상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신영수, 2019). 유

튜브 내에서 콘텐츠 검색 시 최초로 마주하는 썸네일 이미지는 하나의 광고로 간주되

며 이용자들은 썸네일에 노출되는 짧은 순간에 감지된 요소들을 콘텐츠의 키 메시지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전기순, 2011). 이처럼 콘텐츠의 특성을 한눈에 잘 나타내는 

설명은 시청자들이 콘텐츠를 선택하게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김한석, 2019) 핵심 정

보를 제한된 화면 안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에 따라 콘텐츠의 초기 흥행이 

좌우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이정미 외, 2014). 따라서 신호이론 관점에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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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보를 썸네일에 기재하는 것은 유튜브 이용자들이 영상을 재생하기 전 영상

에 대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신호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썸

네일 내 콘텐츠 정보 포함 여부에 따른 조회 수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1 : 썸네일에 콘텐츠 정보가 포함된 국악 커버영상이 그렇지 않은 국악 커버영

상보다 조회 수가 높을 것이다.

② 전통적 요소

유튜브는 하나의 키워드 아래 유사한 영상콘텐츠가 제시되는 혼잡도가 높은 플랫폼

으로 수많은 영상 중에서 이용자들의 조회를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차별화된 썸네

일 이미지를 통해 시각적 주의를 끄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 인해 오늘날 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썸네일 내에 특이한 자극을 접목시켜 짧은 시간에 이용자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임재환, 2020).

그 중 감성소구형 이미지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사용하는 썸네일 표현기법 중 하나

이다. 감성소구란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시킬 수 있는 이미지를 통해 콘텐츠의 연관성

을 끌어내는 표현주의적 이미지로 감성소구형 썸네일은 이용자들의 조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진·서인숙, 2006). 국악과 관련된 연상 이미지로 

‘전통’이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강동원, 2014) 본 연구는 한국의 정체성을 부각시킨 

전통적 요소가 들어간 썸네일 사용 시 영상의 특징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감성을 자극하여 유튜브 이용자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았다. 이는 신호이론 관점에서 콘텐츠 제공자가 유튜브 이용자에게 콘텐츠와 

연관된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영상과 관련된 하나의 신호를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요소가 사용된 썸네일 표현 여부에 따른 조회 수

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2 : 썸네일에 전통적 요소가 포함된 국악 커버영상이 그렇지 않은 국악 커버영

상보다 조회 수가 높을 것이다.

③ 인물 강조

유튜브 영상에 나타나는 정보 전달자의 매력성은 영상 시청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최정영 외, 2020). 그 중 ‘신체적 매력(physical 

attractiveness)’은 외모의 관점에서 매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얼굴 이미지, 몸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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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각되는 매력이다. 인물이 매력적일수록 이용자는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며 매력

도가 높을수록 메시지 수용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홍등용, 2006). 따라서 이

러한 매력 자본을 잘 활용한다면 성공을 이룰 확률이 높아지며(Hakim, 2013) 영상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매력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를 필수적으로 고민한다

(채수연, 2019). 특히 외모는 타인의 관심을 끌어 이용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주로 호의적인 반응을 이끄는 개인의 얼굴 이미지에 중점을 둔다

(Kahle & Homer, 1985; Morrow et al., 1990). 이처럼 인물의 외모는 유튜브 이용자들

의 선택에 영향을 주므로, 신호이론 관점에서 보면 콘텐츠 제작자가 인물의 외모가 강

조된 썸네일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유튜브 이용자들이 영상을 선택할 때 이를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물의 매력 중 

개인 얼굴 이미지에 중점을 두고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아티스트)의 이미지가 강조되

어있는 썸네일을 사용하였을 때 조회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

다.

가설 3 : 썸네일에 인물이 강조된 국악 커버영상이 그렇지 않은 국악 커버영상보다 

조회 수가 높을 것이다.

④ 전문성 강조

정보원의 전문성은 설득 효과를 지녀 사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Ohanian, 1990; Wilson & Sherrell, 1993) 사람들은 비전문가보다 지식이 있다고 

지각되는 전문가를 더욱 설득력 있다고 여긴다(Belch & Belch, 2003). 크리에이터의 전

문성이란 콘텐츠 주제와 관련된 크리에이터의 지적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이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은 메시지에 노출된 지식의 정도를 근거로 크리에이터의 전문적인 행

위와 스킬 등을 관찰하려는 태도가 나타난다(최정영 외, 2020). 즉, 전문성은 정보원이 

제시한 주장을 지지해주는 눈에 보이는 지식을 의미하며, 이는 정보원이 실제 지니고 

있는 속성이라기보다 소비자에 의해 지각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양종아·김현철, 

2016). 따라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를 함께 제시할 때 설득에 더 효

과적이며(이은미·한규훈, 2018) 이용자들은 정보원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

단되면 콘텐츠 메시지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지게 된다(Marshall & Deuskar, 2008). 유

튜브 내 전문 뮤직 크리에이터의 경우 마이크나 악기 등 음악 장비가 두드러진 썸네일 

이미지를 사용하여 본인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이수진, 2019; 채수연, 2019)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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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이론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문적인 음악 장비가 크리에이터의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국악 커버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콘덴서 

마이크나 국악기 등을 썸네일 내에 노출시키며 전문 크리에이터임을 강조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썸네일 내에 크리에이터의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음악 장비들이 강조된 

경우 조회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

다.

가설 4 : 썸네일에 전문성이 강조된 국악 커버영상이 그렇지 않은 국악 커버영상보

다 조회 수가 높을 것이다.

3.2.2 크리에이터 특성

① 구독자 수

유튜브에서 ‘구독(subscribe)’이란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체크해 둔 것

으로 최초로 콘텐츠와 채널을 이용한 이후 반복적으로 만족이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채널을 ‘구독’하게 된다. 구독자는 해당 채널의 조회 수를 올려줄 가

능성이 가장 높은 팬(fan)으로 많은 연구에서 동영상 조회 수와 채널 구독자 수 사이

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다(박병언·임규건 2015; Susarla et al., 

2012; Hoiles et al, 2017). 이처럼 구독자 수는 조회 수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크리에이터가 영상에서 구독을 바라는 멘트나 문구를 포함시키며 구독자 수 

확보에 힘쓰고 있다(김은재, 2020). 또한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는 숫자로 지표화되어 

모든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구독자 수는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신호이론 관점으로 보았을 때 구독자 수가 높을수록 유명인 

보증효과가 일어나 다른 이용자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신호로 작용하게 된다(천종성, 

2020). 따라서 국악 커버영상에서도 크리에이터의 구독자 수가 영상의 조회 수에 영향

을 줄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5 : 크리에이터의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국악 커버영상의 조회 수가 높을 것이

다.

② 업로드 빈도

문화콘텐츠의 제작 주체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콘셉트를 창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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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혁신 역량을 확보하여야만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

다. 따라서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연속적 활동은 혁신 역량을 축적하려는 실험

적 성격의 경쟁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추승엽 외, 2017).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활동은 성실함을 보여주는 효과와 동시에 

전문적인 크리에이터로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지속적인 영상 업로드로 인해 유

튜브 이용자들에게 각인 될 수 있으며 높은 업로드 빈도는 인기 음악 크리에이터들의 

공통점으로 나타났다(김한석, 2019). 많은 연구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높은 업로드 

빈도가 이용자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창환, 2020; 김한석, 

2019; 채수연, 2019;, 한석희, 2018) 디지털음원의 성과에도 가수의 연속적인 활동은 음

원차트 순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추승엽 외, 2017). 

이를 신호이론 관점에서 보면 업로드 빈도가 높아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크리에이터는 이용자들이 영상을 선택할 때 품질에 대한 하나의 신호로 작용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악 커버영상 크리에이터들의 업로드 빈도는 조회 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 크리에이터의 업로드 빈도가 높을수록 국악 커버영상의 조회 수가 높을 것

이다.

3.2.3 원곡특성

① 원곡 인지도

커버영상 콘텐츠는 필수적으로 원곡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화제성을 가진 원

곡을 사용해 커버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흥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김한석, 2019; 채수연, 2019). 검증된 원작의 인지도는 유리한 출발을 할 수 있으

며 음악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의 리메이크 콘텐츠가 흥행에 

성공한 작품들을 기반으로 제작되고 있다(이문행, 2012). 따라서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음악은 커버영상으로 재탄생 되더라도 인기를 얻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많은 

크리에이터들은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은 곡을 선곡하여 커버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채수연, 2019). 따라서 커버 콘텐츠 제작자들은 인지도가 높은 검증된 원곡을 사용하

여 커버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확실성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히트곡은 이용자들이 커버영상의 품질을 유추할 수 있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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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하게 된다. 국악 커버영상 또한 인지도가 높은 원곡을 커버했을 경우 영상의 

조회 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7 : 인지도 높은 원곡을 사용한 영상이 그렇지 않은 영상보다 조회 수가 높을 

것이다.

② OST 여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riginal sound track, 이하 OST)은 드라마, 영화, TV 프로그램 

등에 사용된 주요 테마를 구성하는 음악들을 음반으로 제작한 것을 의미한다(박태용, 

2015). 음악과 같은 문화상품의 경우 상품의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수집은 주

로 방송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진다(김휴종, 1997). 따라서 라디오와 TV 등 방송에의 잦

은 노출은 소비자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여 구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방송은 가장 효

과적이고 경제적인 홍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왔다(김양석·이상혁, 2015).

OST는 음원 흥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튜브 내에서는 

OST 음원 위주로만 커버영상을 업로드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있을 정도로 OST는 조회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김세진, 2011; 유현석, 2004; Stobl & 

Tucker, 2000). 더불어 OST는 대부분 미디어에 노출되어있는 기간 동안 소비자의 감

상이 이루어지며 커버 콘텐츠는 음악이 대중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순간에 함께 

흥행하는 경향을 보인다(김세진, 2011). 이로 인해 커버영상 제작 시 특정 시기에 적절

한 원곡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채수연, 2019). 따라서 신호이론 관점

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OST 음원을 사용하여 제작한 커버영상은 영상을 선택하는 

하나의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향력을 지닌 OST 음

원을 사용한 국악 커버영상이 조회 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8 : OST 음원을 사용한 국악 커버영상이 그렇지 않은 국악 커버영상보다 조회 

수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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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4.1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유튜브 검색엔진에 ‘국악 커버’를 검색 후 조회 수로 정렬하여 2020

년 1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약 1년간 업로드된 조회 수 1,000회 이상의 콘텐츠 

352개를 수집하였다(2020년 12월 28일 기준). 그 중 원곡 파악이 불가능한 영상, 국악 

커버와 관련 없는 영상, 구독자 수를 미표시한 채널의 영상을 제외한 총 220개의 국악 

커버영상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2020년 12월 28일을 기준으로 집계된 조회 

수, 업로드 일자, 구독자 수, 업로드 영상 수, 썸네일 이미지 자료를 수집해 분석에 사

용하였다. 원곡의 인지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는 ‘가온차트’의 연간 디지털종합차트와 

‘멜론’의 연간차트를 이용해 수집하였고 표본의 OST 여부는 ‘멜론’ 사이트의 정보를 이

용해 수집하였다. 

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4.2.1 독립변수

①콘텐츠 정보

유튜브 이용자들은 썸네일에 근거를 두고 콘텐츠를 판단하기 때문에 썸네일 내에는 

전개될 콘텐츠 내용을 예상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여 콘텐츠의 성격과 영상의 이해

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신영수, 2019; 장정훈 외, 2017). 본 연구

에서는 국악 커버영상의 썸네일 내에 ‘국악’ 콘텐츠임이 명시되어 콘텐츠 정보를 담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 조회 수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썸네일에 ‘국악’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 1,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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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통적 요소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이미지를 통해 콘텐츠의 연관성을 끌어내는 감성소

구형 썸네일 이미지는 이용자들의 조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

재환, 2020). 국악 커버영상은 전통 콘텐츠의 하나이므로 한국의 정체성을 부각시킨 전

통적 요소가 포함된 썸네일 이미지가 이용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 기대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요소를 한국의 전통 복식(한복)과 전통 건축(한옥, 고궁)으

로 한정 짓고(단국대학교, 1998) 썸네일 안에 전통적 요소가 하나라도 들어간 경우 1, 

전통적 요소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③ 인물 강조

유튜브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매력은 영상 시청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최정영 외, 2020). 인물의 매력은 매우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연

구자가 평가할 수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물이 강조된 썸네일 이미지에는 인물의 매

<그림 2> 콘텐츠 정보 코딩 예시(좌: 콘텐츠 정보 있음 / 우: 콘텐츠 정보 없음), 

www.youtube.com

<그림 3> 전통적 요소 코딩 예시(좌 : 전통적 요소 있음 / 우 : 전통적 요소 없음),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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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얼굴 

이미지에 인물 매력의 중점을 두고(Kahle & Homer, 1985), 인물의 얼굴을 포함한 상

반신이 썸네일 이미지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인물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하고자 하였다. 측정에 있어서는 3명의 코더의 판단에 따라 인물을 강조하고 있는 경

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여 강조 여부를 측정하였다.

④ 전문성 강조

크리에이터의 전문적 매력이 높은 경우 이용자의 행동 의향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김우빈·추호정, 2019; 최정영 외, 2020)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를 

함께 제시할 때 설득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은미·한규훈,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썸네일 이미지 내에 악기와 음악 장비를 활용하여 가수 및 연주가로서 전

문성을 강조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으며 3명의 코더가 참여하여 

전문성 강조 여부를 측정하였다.

<그림 4> 인물 강조 코딩 예시(좌: 인물 강조 있음, 우: 인물 강조 없음), www.youtube.com

<그림 5> 전문성 강조 코딩 예시(전문성 강조 있음),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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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구독자 수

구독자 수는 유튜브 시스템에서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여러 연구에서 채널 구독자 수와 동영상 조회 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

지고 있다(박병언, 2014; 박종철, 2018; Susarla et al., 2012;  Hoiles et al, 2017).

따라서 국악 커버영상에서도 크리에이터의 구독자 수가 영상의 조회 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2020년 12월 28일을 기준으로 표본영상의 크리에이터 구독자 수를 측

정하였으며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독자 수에 로그(log)를 적용하여 분석에 사용하

였다. 

⑥ 업로드 빈도

크리에이터의 주기적인 활동은 성실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전문 크리에이터로 인식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꾸준한 업로드는 유튜브 이용자들의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한석, 2019; 채수연, 2019; 한석희, 2018). 이에 따라 국악 커버

영상 크리에이터들의 업로드 빈도가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본 연구에서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업로드한 영상 수로 크리에이터의 업로드 빈도를 측정하였으

며 정규성 확보를 위해 업로드 빈도 수에 로그(log)를 적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⑦ 원곡 인지도

 선행연구에서는 인지도 있는 원곡을 사용하여 커버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흥행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한석, 2019; 채수연, 2019). 본 연구에서는 

원곡의 인지도를 원곡이 발매 당시 국내 공인 음악차트인 ‘가온차트’의 연간 디지털종

합차트 TOP 200에 진입했는지의 여부로 판단하였다. 음원차트는 일반적으로 음악상품

<그림 6> 전문성 강조 코딩 예시(전문성 강조 없음),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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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과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데 주간, 월간차트는 연간차트와 비교했을 때 변동이 크

며 주간, 월간차트에 비해 연간차트에는 더욱 흥행에 성공한 음원이 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곡의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온차트의 연간 디지털 종

합차트 TOP 200 진입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가온차트는 2010년부터의 연간 순위

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2010년 이전에 발매된 음원은 국내 최대규모의 음원 플랫폼인 ‘멜

론’의 연간차트 진입 여부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가온차트 연간 디지털 종합차트 및 멜

론 연간차트에 진입한 음원을 사용한 영상은 1, 그렇지 않은 영상은 0으로 코딩하였다.

⑧ OST 여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은 드라마, 영화, TV 프로그램 등에 사용된 주요 테마를 

구성하는 음악들을 앨범으로 제작한 것을 의미하며(박태용, 2015) OST 음원은 흥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현석, 2005; Stobl & Tucker, 2000). OST

는 미디어에 노출되어있는 동안 대부분의 감상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본 연구에서

는 OST 여부를 조사가 이루어진 2020년도에 발매된 OST 음원으로 한정하여 측정하

였다(김세진, 2011). 본 연구에서는 2020년도에 발매된 OST 음원을 사용한 커버영상을 

1, 그렇지 않은 영상을 0으로 코딩하였다.

4.2.2 종속변수 : 조회 수

영상 조회 수는 유튜브 콘텐츠의 흥행성과를 나타내는 척도이자 유튜브의 실질적인 

확산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내외에서 유튜브 영상 조회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

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박병언, 2014; 박해연 외, 2019; 한석희, 2018; 

Chatzopoulou et al., 2020; Susarla, 2012; Yoganarasimhan, 2012). 본 연구에서도 조회 

수를 국악 커버영상의 흥행성과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연구표본인 220

개 영상들의 조회 수를 2020년 12월 28일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정

규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영상의 조회 수 측정값에 로그(log)를 적용하여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4.2.3 통제변수

① 업로드 경과일

업로드 경과일은 콘텐츠 등록 후 경과된 시간으로 유튜브 조회 수 및 확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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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대표적인 일반적 요인이다(Borghol et al., 2012; Susarla, 2012). 본 연구에서는 

국악 커버영상의 흥행요인을 신호이론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므로 신호이론 기반의 

독립변수로 볼 수 없는 업로드 경과일이 국악 커버영상의 조회 수에 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하여 업로드 경과일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업로드 경과일은 영상이 업로드된 

일자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경과일을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② 연주 형태

국악 커버영상의 연주 형태는 가사의 유무에 따라 성악과 기악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노래의 가사는 개인의 음악선호에 영향을 주며 정서적으로 기악음악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소영·최병철,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가사의 

유무가 성과에 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하여 연주 형태를 통제변수로 측정하였다. 성악 

커버영상인 경우 1, 기악 커버영상인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4.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연구모형과 같이 독립변수인 콘텐츠 정보, 전통적 요소, 인물 

강조, 전문성 강조, 구독자 수, 업로드 빈도, 원곡 인지도, OST 여부가 종속변수인 조

회 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총 8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 가설들은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통계적 분석을 위해서 SPSS 

25.0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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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결과

5.1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된 영상의 수는 총 220개이며 66개의 채널에서 제작되었다.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조회수
-

220
1013 1864763 54571.3 185964.38

log 적용 7 14 8.92 1.67

콘텐츠 

정보

콘텐츠 정보 있음 77
0 1 0.35 0.47

콘텐츠 정보 없음 143

전통적 

요소

전통적 요소 있음 67
0 1 0.3 0.46

전통적 요소 없음 153

인물 강조
인물 강조 있음 63

0 1 0.29 0.45
인물 강조 없음 157

전문성 

강조

전문성 강조 있음 174
0 1 0.79 0.4

전문성 강조 없음 46

구독자 수
-

220
2  8020000 102850.01 567777.51

log 적용 4 16 9.32 2.27

업로드 

빈도

-
220

2 900 70.3 91.29

log 적용 0.69 6.8 3.85 0.9

원곡 

인지도

인지도 있음 74
0 1 0.34 0.47

인지도 없음 146

OST 여부
OST 86

0 1 0.39 0.49
OST 아님 134

업로드 

경과일
- 220 2 360 213.35 86.08

연주 형태
성악 93

0 1 0.42 0.5

기악 127

<표 1> 기술통계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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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회 수의 최소값은 1,013회, 최대값은 1,864,763회, 평균값은 54571.3회로 나타

났으며 영상 간 조회 수의 편차가 심해 정규분포에 위배되어 로그(log)를 적용해 분석

을 실시하였다.

썸네일 특성으로는 콘텐츠 정보가 삽입되어있는 영상이 77개, 그렇지 않은 영상 143

개이며 전통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영상이 67개, 들어가 있지 않은 영상은 153개로 영

상의 과반수 이상이 썸네일 내에 콘텐츠 정보 및 전통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썸네일 이미지에 인물을 강조한 영상은 63개, 그렇지 않은 영상은 

157개이며, 전문성을 강조한 영상은 174개, 그렇지 않은 영상은 46개로 많은 크리에이

터들이 썸네일 내에서 인물보다는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에

이터 특성인 구독자 수의 최소값은 2명, 최대값은 8,020,000명이며 업로드 빈도는 최

소값 2, 최대값 900으로 나타나 구독자 수와 업로드 빈도 모두 편차가 심하여 정규성

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값에 로그(log)를 적용하였다. 원곡 특성으로는 인지도 있는 원

곡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상이 74개, 그렇지 않은 영상은 146개이며 OST 음원을 사용

한 영상은 86개, 그렇지 않은 영상은 134개로 나타났다. 업로드 경과일은 최소 2일부

터 최대 360일까지로 확인되었으며 평균 업로드 경과일은 213.35일로 나타났다. 연주 

형태는 성악이 93개, 기악이 127개로 기악 커버영상이 성악 커버영상에 비해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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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변수 간 상관관계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이다. 독립변수 중 콘텐

츠 정보, 전통적 요소, 인물 강조, 구독자 수, 업로드 빈도와 통제변수인 연주형태가 영

상 조회수와 유의수준 p<0.05 안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전문성 강조는 조회수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독립변수 중 원곡 인지도, 

1 2 3 4 5 6 7 8 9 10 11

1. 

조회수
1

2. 

콘텐츠 

정보

.479**

(.000)
1

3. 

전통적 

요소

.226**

(.001)

.198**

(.003)
1

4. 인물 

강조

.358**

(.000)

.210**

(.002)

-.070

(.304)
1

5. 

전문성 

강조

-.170*

(.011)

-.326*

*

(.000)

-.291*

*

(.000)

.103

(.127)
1

6. 

구독자

수

.670**

(.000)

.327**

(.000)

.178**

(.008)

.306**

(.000)

-.102

(.132)
1

7. 

업로드 

빈도

.282**

(.000)

.222**

(.001)

.178**

(.008)

.060

(.377)

-.027

(.695)

.508**

(.000)
1

8. 원곡 

인지도

-.056

(.409)

-.099

(.144)

-.053

(.434)

-.110

(.102)

-.060

(.377)

-.018

(.792)

.031

(.647)
1

9. OST 

여부

.113

(.093)

.018

(.795)

-.065

(.340)

-.075

(.270)

.091

(.178)

.029

(.668)

.039

(.567)

.041

(.547)
1

10. 

업로드 

경과일

.108

(.111)

.074

(.275)

-.219*

*

(.001)

.037

(.587)

.220**

(.001)

.022

(.741)

-.055

(.418)

.044

(.517)

.149*

(.027)
1

11. 

연주 

형태

.342**

(.000)

.337**

(.000)

-.006

(.924)

.374**

(.000)

-.171*

(.011)

.135*

(.045)

-.176*

*

(.009)

-.259*

*

(.000)

-.007

(.921)

-.016

(.815)
1

유의수준: *P < 0.05 , ** p < 0.01

<표 2> 변수 간 상관관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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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 여부와 통제변수인 업로드 경과일은 종속변수인 조회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이지 않았다.

5.3 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영상의 조회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표 3>은 독립변수인 콘텐츠 정보, 전통적 요소, 

인물 강조, 전문성 강조, 구독자 수, 업로드 빈도, 원곡 인지도, OST 여부와 통제변수

인 업로드 경과일과 연주형태가 종속변수인 조회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변수
모형 1 모형 2

B t VIF B t VIF

통제변수

업로드 경과일
0.002 

(.075)
1.788 1.000

0.002* 

(.043)
2.035 1.153

연주형태
1.160** 

(.000)
5.425 1.000

0.539** 

(.004)
2.939 1.515

독립변수

콘텐츠 정보
0.669** 

(.000)　
3.579 1.466

전통적 요소
0.461** 

(.009)
2.628 1.204

인물 강조
0.421* 

(.028)
2.217 1.358

전문성 강조
-0.125 

(.553)
-0.594 1.356

구독자 수 　
0.395** 

(.000)
9.580 1.617

업로드 빈도 　
-0.065 

(.522)
-0.641 1.547

원곡 인지도 　
0.085 

(.602)
0.522 1.103

OST 여부 　
0.345* 

(.026)
2.236 1.047

R² 0.130 0.587

AdjR² 0.122 0.569

F-value 16.167** (.000) 33.129** (.000)

유의수준: *P < 0.05 , ** p < 0.01

<표 3> 선형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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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분석 실시 이전에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

(VIF)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수의 값이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표 3>의 모형 1에서는 통제변수인 업로드 경과일, 연주형태와 종속변

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주형태가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통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업로드 경과일은 종속변수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독립변수들을 투입한 모형 2의 분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 모형 1과는 달리 통제변수인 업로드 경과일, 연주형태 모두 종속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56.9%로 확인

되었다.

<표 3>의 선형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콘텐츠 정보는 조회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썸네일 내에 콘텐츠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영상이 그렇

지 않은 영상보다 조회 수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전통적 

요소는 영상 조회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썸네일 내에 전통

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영상이 그렇지 않은 영상보다 조회 수가 더 높을 것으로 예측

한 가설 2도 채택되었다. 인물 강조는 조회수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나타내 썸네

일 내에서 인물이 강조되어있는 영상이 그렇지 않은 영상보다 조회수가 더 높을 것으

로 예측한 가설 3 역시 채택되었다. 구독자 수가 조회 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크리에이터의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조회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 예측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또한 OST 여부는 조회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OST 음원을 사용한 영상이 그렇지 않은 영상보다 조회수가 

높을 것으로 예측한 가설 8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썸네일 내에서 전문성이 강조되어있는 영상이 그렇지 않은 영상보다 조회수

가 높을 것이라 예측한 가설 4는 기각되었다. 또한 크리에이터의 업로드 빈도가 높을

수록 영상 조회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한 가설 6과 인지도 있는 원곡을 

사용한 커버영상이 그렇지 않은 영상보다 조회수가 높을 것으로 예측한 가설 7도 기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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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6.1 연구결과 요약 및 토론

현재 유튜브 내에서는 수많은 국악 커버영상이 생산되고 있다. 콘텐츠 제작자들은 

영상이 내포하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무수한 영상들 중에서 조회를 집중시키고

자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여러 가지 신호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튜브에 

2020년 1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약 1년간 업로드 된 조회 수 1,000회 이상의 국악 

커버영상 220개를 대상으로 하여 국악 커버영상의 흥행을 결정짓는 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썸네일 이미지 내에 콘텐츠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조회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 적힌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한눈

에 들어오는 썸네일 이미지가 이용자들의 콘텐츠 유입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유튜브 내에서 이용자는 영상 조회라는 행동을 취하기 전에 관련된 콘텐츠 정

보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영상 시청 시 얻게 될 편익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커버영상 

썸네일 내 콘텐츠 정보는 전달하고자 하는 음악에 관련된 정보를 썸네일에 포함하여 

시각적으로 강조하여 전달하므로 다의적 모호성도 낮은 편이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

면 콘텐츠의 주제 및 정보를 제목뿐만 아니라 썸네일 내에도 명시하여 콘텐츠 정보에 

관한 신호를 시각적 표현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썸네일 이미지 내 전통적 요소는 조회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썸네일에는 이용자들의 흥미를 유도하면서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

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콘텐츠의 주제와 연결 지을 수 있는 상징

물을 통해 콘텐츠의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데, 유튜브 이용자들이 노출된 메시지를 이

해하고 콘텐츠의 핵심 콘셉트(concept)를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신영수, 2019). 이런 암시적인 표현은 이를 수용하는 소비자의 해석 능력에 

따라 메시지의 전달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한복이나 한옥, 고궁과 같은 전통적 요

소는 국악과 자연스러운 연관성을 끌어낼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감성을 자극시켜 시

청을 유도하는 신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콘텐츠의 콘셉트를 썸네일 내

에 드러내어 시각적 형태로 보여주는 것은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썸네일 이미지 내에 인물을 강조하는 것은 조회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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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썸네일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물을 강조한 

썸네일에 이용자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으며 이는 인물의 외

적인 모습이 영상을 선택할 때 신호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신영수, 

2019; 이수진, 2019). 특히 크리에이터는 동영상을 통해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하며 

메시지를 전달하므로 인물의 매력 부각이 요구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인물의 매력 자본을 썸네일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썸네일 내 인물 강조 여부는 살펴보았으나 썸네일 내에 강

조된 인물을 유튜브 이용자들이 실제로 매력적으로 느끼는가는 직접 측정하지 못한 한

계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썸네일 이미지 내에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은 예측과 달리 조회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성 강조가 

연주형태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성악 커버영상에 비해 흥행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기악 커버영상에서 전문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표본의 79%에 이르는 많은 커버영상이 썸네일 내에서 전문성을 드러내고 

있어 영상 선택 시 자극적인 신호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한 수용자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아니므로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크리에이터의 구독자 수는 국악 커버영상의 조회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독자 수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조회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 기존의 연구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박병

언, 2014; 박종철, 2018; Susarla et al., 2012; Hoiles et al, 2017). 이처럼 숫자로 지표화

된 구독자 수는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을 보여주며, 유명인 보증 효과를 불러일으켜 유

튜브 이용자들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신호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크리에이터의 업로드 빈도는 조회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보면 업로드 빈도가 조회 수와 정(+)의 상관관계(.282**)를 가지

고 있으나, 구독자 수와도 매우 높은 정(+)의 상관관계(.508**)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구독자 수의 영향 때문에 업로드 빈도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

타날 수도 있으므로 크리에이터의 업로드 빈도가 흥행성과와 연계되지 않는다고 해석

하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유튜브 커버음악 콘텐츠 시장에 

매일 혹은 매주 콘텐츠를 게시하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heavy-uploader)가 증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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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의 잦은 업로드가 유의한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

다.

일곱째, 원곡의 인지도는 조회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도 있

는 원곡으로 측정된 가온 디지털 연간차트에 진입한 음악들을 살펴보면 아이돌 음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댄스 장르의 아이돌 음악은 국악으로 커버하기에 어

려움이 있으며 커버영상으로 제작되더라도 기악 커버영상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기악 

커버는 성악 커버에 비해 선호도가 낮아 원곡의 인지도가 흥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악 커버영상은 연간차트에 진입할 정도의 메가 히트

곡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대중에게 잘 알려진 곡을 사용해서 제작되는 경향이 있다. 그

러므로 원곡의 인지도가 흥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

석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원곡의 OST 여부는 조회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ST는 미디어에 노출되어있는 동안 대부분의 감상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본 연

구에서는 OST 여부를 조사가 이루어진 2020년도에 발매된 OST 음원으로 한정하였다. 

특히 2020년도는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의 전성기로 볼 수 있는데 TV조선의 ‘미스트

롯’5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다양한 방송 채널에서 트로트를 주제로 한 TV프로그

램이 제작되었다6. 분석에서 사용된 OST 음원 86개 중 43개 즉, 50%가 트로트 프로그

램에서 사용된 음원이며 이 외에는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 2020년도 화제작의 OST가 주를 이루었다. 분석을 통

해 OST 음원이 대중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동안에 커버영상 또한 함께 흥행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원곡의 OST 여부가 영상 선택 시 신호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원곡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유지되고 있을 때 커버영상 또한 함께 

흥행할 수 있도록 빠른 제작 속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로 사용된 업로드 경과일과 연주형태는 영상의 조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들은 기악 커버에 비해 성악 커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유튜브 국악 콘텐츠 중에서도 국악 커버영상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5 대한민국의 방송사 TV CHOSUN에서 제작·방송된 국내 최초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6 TV조선 - ‘뽕숭아 학당’, ‘미스트롯2’, ‘사랑의 콜센터’ / MBN – ‘트롯파이터’, ‘보이스트롯’ / KBS2 

- ‘트롯 전국체전’/ MBC - ‘트로트의 민족’ / SBS - ‘트롯신이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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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커버영상을 주 콘텐츠로 게시하거나, 정기적

으로 커버영상을 게시하는 등 유튜브 내에서 국악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커버영상 활

용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튜브 내 인기 국악 커버영상을 분

석하여 유튜브 국악 크리에이터가 커버영상 제작 시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지만, 연구 결과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커버 콘텐츠가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는 인스타

그램 및 틱톡 등의 다양한 뉴미디어 플랫폼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일부 결과는 

국악 외의 다른 커버영상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연구결과를 토대로 유튜브 국악 커버영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흥행전

략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썸네일 특성 중 콘텐츠 정보, 전통적 요소, 인물 강조가 영

상의 조회 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악 커버영상이 유튜브 내에서 

흥행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가장 먼저 노출되는 썸네일 이미지의 구성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썸네일 내에 콘텐츠 정보와 그와 관련된 이미지, 인물의 매력 강조 

등 다양한 시각적 신호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용자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썸네일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악 커버 크리에이터의 구독자 수가 영상의 조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유튜브 이용자들이 구독자 수를 영상 선택 시 신호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채널의 구독자 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악 커버영상 크리에이

터는 채널의 인지도를 쌓기 위해 꾸준한 콘텐츠 업로드로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소구하

여 기존 구독자를 유지하고 새로운 구독자를 끌어들이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설진

아, 2021; 한석희, 2018).

마지막으로 2020년도에 발매된 OST의 커버영상이 조회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화제성을 가진 원곡으로 커버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을 보여준다. 유튜브에서는 콘텐츠를 빠르게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것이 가능하기

에 전통매체에 비해 유행주기가 매우 짧다. 그 중 커버영상의 유행에 크게 영향을 미

치는 것은 바로 TV 프로그램으로, 인기 드라마와 음악예능 프로그램 등에 삽입된 

OST는 음원차트에 영향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유튜브 커버영상의 제작과 흥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정유진, 2021). 이처럼 TV와 유튜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

며, 트렌드에 민감한 유튜브 이용자들은 이미 유행이 지난 키워드는 검색하지 않는 경

향이 있다. 따라서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들은 화제성을 가진 원곡을 사용해 커버영상

을 빠르게 제작하여 원곡이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동안의 홍보효과를 활용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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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김도윤, 2019).

6.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최근 국악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라이브 연주에서 벗어나 기술적 융합을 통해 그 

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국악계에서는 변화된 음악 소비환경에 적응하며 대중예

술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유튜브는 국악 콘텐츠를 소

비하고 공유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저작권 문제 또한 플랫폼 내에서 해결 가능하

기에 국악 커버 크리에이터가 활동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유튜

브 내에서 수많은 국악 커버영상이 제작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경영학적 연구는 시도된 바가 없어 본 연

구가 유튜브 국악 커버영상의 흥행요인을 실증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객관적으로 실증된 흥행요인 제시를 통해 국악 커버영

상 제작자들에게 효과적인 유튜브 흥행전략 수립에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튜브 이용자들이 영상을 조회하기 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썸네일 이미지를 심

도있게 분석하여 썸네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흥행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학술적으로는 대부분 정성적 연구에 집중되어있던 국악 분야의 학술 연구방법을 확

장하여, 커버영상을 넘어 모든 유튜브 국악 콘텐츠의 흥행요인을 탐구하는 미래 연구

의 프레임워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호이론 기반의 문화상품 관

련 기존 선행연구는 음반, 디지털 음원, 영화 등에서 여러 차례 수행된 바 있으나 뉴미

디어 콘텐츠를 신호이론 관점으로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튜브의 높은 혼잡도와 정보 비대칭 환경에 주목하여 신호이론에 대한 기

존 연구들을 심화하고 발전시켰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검색 엔진에 

‘국악 커버’로 검색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으나 현재 유튜브에는 국악 버전, 가야금 커버, 

판소리 버전 등 국악 커버영상이 다양한 제목으로 업로드되고 있어 모든 커버영상을 

아우르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목에 ‘국악 커버’가 포함되지 않

은 다른 제목으로 제작된 커버영상에서는 상이한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

양한 제목으로 업로드된 국악 커버영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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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에서는 분석 시기를 2020년도로 한정지어 단기간의 관찰로 연구가 이

루어졌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분석 시기 혹은 보다 긴 기간을 대상으로 하

여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커버영상은 총 220개이지만 66개의 채널에서 제작되

었다. 따라서 하나의 채널에서 제작된 여러 개의 영상이 분석에 활용되어 구독자 수, 

업로드 빈도가 동일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모두 조회 수 1,000회를 돌파한 상대적으로 성공한 

국악 커버영상으로 성공한 영상에 편향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조심

스럽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유튜브에는 국악 커버영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악 콘텐츠가 업로

드되고 있다. 국악 교육 콘텐츠, 공연 영상, 뮤직비디오 등 여러 유형의 콘텐츠가 증가

하고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국악 콘텐츠를 주제로 하여 분석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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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n Success Factor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Cover Videos in Youtube*

Yu-Jin Jang1․Seong-Joon Limb2

Abstract

With the advent of the digital era, Korean traditional music cover videos are 

being actively produced in the 'YouTube' platform. Accordingly, this study 

conducted an exploratory empirical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the success of 

YouTube Korean traditional music cover videos based on signaling theory. For 

empirical analysis, 220 videos with more than 1,000 views uploaded to YouTube 

from January to December 2020 (as of December 28, 2020) were selected as a 

sample. This study set up following factors as the signals that can affect the 

choice of YouTube users to watch Korean traditional music cover video thus 

increasing the number of views; content information in thumbnail, traditional 

elements in thumbnail, charm of character emphasis in thumbnail, 

professionalism emphasis in thumbnail, number of creator’s channel subscribers, 

upload frequency of creator’s channel, popularity of an original song, and 

whether an original song is OST or not. Empirical results show that content 

information, traditional elements, and charm of character emphasis in the 

thumbnail along with number of creator’s channel subscribers and whether an 

original song is OST indeed positively affect the popularity of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cover video.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ould suggest some 

effective strategies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cover video producer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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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ying factors of success empirically.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framework of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to the future research on other 

Korean traditional music content on YouTube beyond cover videos. 

Keywords: Korean traditional music, cover video, signaling theory, YouTube, 

success factors



산업혁신연구 (제38권 1호), 2022. 3. pp. 1～40. 

- 40 -

저자소개

진넣기

장유진

현재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과정

최종학력: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

관심분야: 문화예술경영, 미디어 플랫폼, 국악마케팅

임성준

현재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최종학력: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Ph. D. in Strategic Management

관심분야: 문화예술경영,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콘텐츠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