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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민족 정체성과 스포츠 스타
와의 관계: 스포츠 방송채널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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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외국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스포츠 스타를 대상으로 민족적인 정체성이 한국인 선

수에게 대한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메이저리그 경기를 

중계하는 방송 채널의 브랜드 충성도에 연결되는 위계적 관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여기서 해당 

선수에 대한 인게이지먼트와 스포츠 경기에 대한 유희적인 평가가 핵심적인 매개 변인으로 포함

되었다. 분석 결과, 한국인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은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러한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방송 채널에 대한 채널 충성도에 긍정적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한

국인 스포츠 스타에 대한 시청자 인게이지먼트는 민족 정체성과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관계를 매

개하고 있었다. 유희적인 정향의 경우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방송채널 충성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적 스포츠 리그와 중계권을 확보한 방송 채널이 한국인의 

민족 정체성을 활용하여 특정 선수들에 대한 연대감을 높이는 전략이 채널의 충성도를 높이는데

유효하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민족정체성이 유사한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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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국 MLB에서 활약 중인 류현진 선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8시즌 부상을 당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즌 중에 부상에서 회복되

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월드시리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9년 시즌에도 유례

가 없는 호성적으로 사이영상 후보로까지 회자

되고 있다. 야구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은 류

현진 선수에게 환호한다.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류현진 선수가 잘되기를 바라기도 한

다. 이는 한국인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

다. 한국인들은 한국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애착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국가 

대항전에서 한국을 응원하는 것은 물론 개별 선

수에게도 이러한 애착이 나타난다. 해외 국적을 

가진 해외 선수라 하더라도 부모가 한국 사람이

면 한국인의 범주에 넣어 바라보고 한국 이름으

로 선수들을 호칭한다. 국내에서 인기 있는 스

포츠의 경우 더욱 선수들에 대한 노출이 확대되

어 이러한 현상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는 인기가 많은 스포

츠다. 국내에도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다. 국

내에서는 MBC가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를 독

점적으로 중계하며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MBC 스포츠플러스 채널을 많이 찾게 된다. 이

러한 야구 채널로서의 충성도는 국내 프로야구 

시청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해당 채널

의 채널 브랜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

서 주목할 점은 MBC 스포츠플러스에 주로 편성

되는 경기는 류현진 선수의 LA다저스 경기와 

추신수 선수의 텍사스 레인저스, 그리고 탬파베

이로 이적한 최지만 선수의 경기라는 것이다. 

물론 보스턴 레드삭스나 뉴욕 양키스 등 명문 

인기 있는 구단의 경기를 편성하기도 하고 시즌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 시합도 볼 수 있지만, 한

국인 경기를 빠짐없이 편성하는 것은 해당 팀의 

인기에 비해 숫자적으로 월등한 편성이다. 야구

뿐만 아니라 올림픽과 같은 대형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도 유명 선수나 팀의 경기보다 한국인의 

동메달 결정전을 방영하여 빈축을 사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국인들의 독특한 민족정체성으로 설명이 가

능하다. 

본 연구는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진출한 국내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내는 것을 사회 정체성 이

론의 시각으로 설명하고 특정 선수의 인기로 인

해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채널의 브랜드에 끼치

는 영향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미국 메이저리그

에 진출한 류현진 선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민족 정체성

민족정체성은 그 민족의 일원임을 스스로 알

고 있는 민족의식과 근접한 개념(Kim, 2003)이

라고 정의되어진다. 또한, 이것은 ‘개인들이 그

들의 원래 문화와 연계되어 있고 그 문화의 전

통적인 가치를 고수하려는 정도’로 설명되어진

다(Olemdo, 1979). 민족정체성과 같은 개념의 

용어로서는 민족성, 민족적 구분, 민족적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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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민족적 식별, 민족 충성도 등이 포함된다

(Amin, 2002; Green, 1999).

민족적 특성이나 소속의식으로서 표현되어지

는 민족정체성은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

로 접근해 볼 수 있다. 객관적 측면은 종족, 혈

통 그리고 언어‧종교‧생활방식 등으로 표현되는 

문화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로 이루어져 있고, 

주관적 측면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식

으로 표출되어진다(Jeong, 2002). 

이러한 민족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로서는 

Keillor와 Hult(1999)가 연구한 바 있는 민족적 유

산(national heritage), 문화적인 동질감(cultural 

homogeneity)과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

가 있다. 

민족적 유산은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의 중요

성으로 정의되어지고 민족만의 독특한 역사에 

대한 문화적 감성을 투영한다. 문화적인 동질감

은 특정국가 안에서의 하부문화의 개수와 특정

국가의 민족정체성의 강도는 서로 반비례의 관

계가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그리고, 자민족중심주의는 자신이 속한 그룹

을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신과 다른 사

회조직을 자신이 속한 그룹의 시각으로 해석하

려한다. 또한, 그들과 문화적으로 같은 부분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그들과 문화적으

로 이질적인 사람들을 거부하는 성향으로 설명

할 수 있다(Booth, 1979; Shimp and Sharma, 

1987). 이러한 자민족중심주의와 애국심에 기

반한 민족정체성은 국산제품을 선호하는 경향

에도 영향을 미친다(Han, 1981). 즉, 애국심이 

많은 소비자들은 외산제품보다 국산제품에 보

다 많은 호감을 갖고 있었다.

민족정체성은 여러 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

를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

국인학생 중에서 민족정체성이 높은 학생들이 

인터넷 미디어 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로 인해서 인터넷을 통해 자국의 미디어에 노출

된 뒤 그 정보를 타인과 얘기를 할 때 주제로 삼

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고(Kim, 2003), 

미국 내 한국인들 중 강한 민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민족정체성이 적은 사람들보다 한국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미디어를 소비하는 경우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민족정체성이 쾌락적

인 제품보다는 실용적인 제품에 더 큰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Jun, Ham & Park, 

2014). 이렇듯 민족정체성 관련 연구 중에서는 

다민족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 민족정체성과 

문화변용과의 관계 및 자민족중심의 문화 및 제

품 선호 등에 대한 내용이 다수 있었다. 이는 정

체성이 다른 집단들과 같이 거주하는 생활환경 

속에서 민족정체성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였다

면 본 연구에서는 동일집단 사이에서 민족정체

성의 영향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를 위해 많은 문화 요소들 사이에서 구성원들의 

민족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변인을 찾아본 결

과, 스포츠를 주목하게 됐다. 

Bairner(2001)와 Kellas(1991)는 많은 문화

요소들 중에서 민족정체성과 같이 조직원들의 

일체감과 소속감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스포츠

라고 하였고, 스포츠는 국가와 민족의식을 깨닫

게 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즉, 국가 간 대항하는 

스포츠에서의 승리는 국민의 자부심을 제고하

는 계기가 되었고(Son & Youn, 2011), 스포츠

를 통하여 민족정체성을 각인시키고 민족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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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감을 불러일으키는 스포츠 국가주의 정신이 

생겨나기 시작되었다(Lee, 1996). 현대 스포츠

가 전 세계인의 공통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스포

츠의 경쟁이 민족 간의 경쟁으로 발전해왔다

(Chung, 2009). 이렇듯 스포츠를 통한 민족적 

관심이 커지게 됨에 따라 그 관심이 스포츠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운동선수들에게까지 전이

되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Cho(2006)의 연

구에서 광고 제작 시에 국내 스포츠유명인을 모

델로 기용할 경우 국내 소비자들의 광고효과와 

애국심 사이의 관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왔고, 

모델에 대한 태도 및 민족정체성의 요인이 광고

효과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

께 많은 연구에서 스포츠스타와 민족정체성과

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 

그려지는 글로벌적인 세계관과 민족주의가 결

합된 유연한 민족정체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전달(Yang, 2012)이나 한국의 스포츠 문화에 

나타나는 애국주의를 건전한 민족정체성으로 

구성해야 함을 주장(Kim & Lee, 2012)하는 등

의 포괄적인 연구들이 많았다. 따라서, 국민들

의 민족정체성의 높고 낮음이 특정 선수에 대한 

인식에 주는 영향과 같은, 보다 구체성 있는 연

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그 이전에 Nam & 

Koh(2014)는 그들의 연구에서 한국인 최초로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박찬호 선수가 IMF 

외환위기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나라의 어려

움을 극복하는 아이콘적인 인물이자, 강대국들 

사이에서 경쟁하는 민족주의의 존재로 표현되

었다고 주장하였고, 80년대에는 차범근 선수가 

서독 분데스리가에 진출, 정상급 선수로 성장하

여 많은 한국인들에게 기쁨을 주었다고 한다

(Lee, 1999; Choi, 2017), 하지만, 류현진 선수

의 메이저리그 진출은 또 다른 의미의 상징성을 

내포한다. 즉, 박찬호 선수와는 달리 류현진 선

수는 국내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 마이너리그

를 거치지 않고 메이저리그로 곧바로 진출한 1

호 선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내 프로야구출

신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는 것만으로

도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 그러한 선

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 더

더욱 관심과 성원을 받는 이유(Hwang & Lee, 

2015)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국내 프로야

구에서 성장한 선수가 세계 최고의 야구리그인 

메이저리그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한국민들의 

자부심과 더 나아가 민족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적이 다름에도 잠재

적인 골프실력과 본래 태생적인 혈연 등으로 한

국인들의 관심을 받았던 골프선수 미셸 위와도 

차이점이 있다(Nam, 2015).

2) 준사회적 상호작용

사람들은 TV와 같은 대중매체에 나오는 유명

인물을 마치 친구인 것처럼 같이 접촉하고 있다

고 느낀다. 이처럼 대중매체에서 유명인들이 종

종 일반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듯이 행

동하고 개인적, 사적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말하

는데. 이러한 관계를 준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개념화하였다(Horton and Whol, 1956). Choi 

& Kim(2006)은 “TV 속의 인물들은 지속적으로 

시청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친구같이 친근한 인

물로 여겨지면서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지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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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즉, TV 등의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유명인물에게서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마치 자

주 대하는 사람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더 나아

가 친근감과 유대감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Rubin, Perse and Powell (1985)은 준

사회적 상호작용이 TV에 대한 신뢰성과 긍정적

인 관계가 있고 TV뉴스의 사실성과 친숙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Choi(1999)

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에게는 준사회적 상호작용

이 대인관계에 보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 

유대관계나 대인관계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기능적 대안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하였다.

그 외의 연구들에서도 TV에 등장하는 인물들

의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지하는 결과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기상캐스터의 신체외양 같은 비

언어적인 요소가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고,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프로그램의 신뢰도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Kim, 2018). 그리

고, TV앵커의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수용자들의 

TV뉴스 의존도와 유의미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TV뉴스를 시

청할 때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고려됨

을 알 수 있다(Choi, 1999). 또한, TV광고의 유

명인모델과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에

서는 유명인모델과의 동일시가 높으면 준사회

적 상호작용이 높게 나타나고, 모델에 대한 준

사회적 상호작용이 높으면 광고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왔다(Choi & Kim, 2006). 

이러한 미디어 등장인물에 대한 높은 준사회

적 상호작용은 단순히 유명인 모델이나 전문방

송인과 같은 그룹뿐만 아니라 스포츠 스타 자체

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Guo(2018)

의 연구에서는 중국 스포츠스타의 SNS 자기노

출이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축구스타 마라도나와 농

구스타 매직존슨에 대한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그들이 추진하는 약물예방프로그램과 HIV/AIDS

의 위험에 대한 대중적 인식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였다(Brown & Matvik, 2010; Brown & Basil, 

1995). 

이러한 연구와는 달리 아직까지 민족정체성

과 준사회적 상호작용과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

구는 많지 않다. 하지만, 미디어가 스포츠경기

나 스포츠스타에 대한 민족정체성을 설정한다

는 연구결과들(Nam, 2015; Bernstein & Blain, 

2002; Cho, 2009)을 미루어 민족정체성과 미디

어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나타나는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하에 다

음의 가설을 설정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가설 1: 민족 정체성은 류현진 선수에 대한 준사회적 상호작

용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3) 인게이지먼트

인게이지먼트는 연구자들마다 여러 가지 개

념으로 설명되고 있어서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

지는 않았다. 기존에 논의된 정의를 살펴보면, 

ARF(2006)에서는 목표로 하는 잠재고객들이 

브랜드 아이디어와 연결되는 방법이라고 정의

했고, 기존의 매체측면에서 바라본 열독율과 같

은 측정치가 아닌 소비자관점의 새로운 측정치

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수용자들의 관여

도, 만족하는 정도 등을 부분적으로 찾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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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사람들이 브랜드와 자신과의 관련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Choi, Han, & Yu, 2015). 

이외에도 인게이지먼트는 다양하게 개념으로 

정의되었는데 “서비스 조직의 관계에서 소비자

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존재의 수준”으로 설

명된다(Patterson, Ting, & Ko de, 2006). 또

한, 고객 인게이지먼트 행동의 개념으로 Van 

Doorn et al(2010)은 “구매를 넘어서는 구전 활

동, 권장 사항, 다른 고객의 지원, 블로그에 게

시물 올리기, 리뷰 작성과 같은 동기 유발 요인

이 발생하는 브랜드 또는 회사에 대한 고객의 

행동적 징후”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리고, 사회

과학 분야에서도 많은 인게이지먼트에 관한 많

은 정의들이 도출되었는데 그중 Achterberg et 

al(2003)은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

들과 상호 작용하는 주도권 참여 및 사회적 자

극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라고 하였고, 인게이

지먼트는 다차원적(인지적, 감성적, 행동적)인 

측면에서 개념화되었고 특별히 행동적인 차원

에 집중된다고 하였다(Brodie et ai., 2011). 

기존의 인게이지먼트에 관련한 연구를 살펴

보면, Oh(2009)는 인게이지먼트로 인한 광고의 

효과적인 반응을 연구한 결과, 인게이지먼트가 

높으면 광고에 관련한 효과(인지도, 구입의도 

등) 지표도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모바일정

치광고의 메시지타입에 따른 인게이지먼트 요

인은 투표자에 반응에 부분적인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Oh, 2017). 그리고, 

Choi, Han, & Yu(2015)는 디지털스토리텔링 

광고의 인게이지먼트는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의 특성이 있는 것으로 밝

혀졌고 이러한 인게이지먼트는 온라인구전효과

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TV프로그램의 대

한 인게이지먼트와 광고의 효과반응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인게이지먼트와 광고의 효과와 연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Chang, 

2019). 더 구체적으로 TV프로그램 중에서도 드

라마부분의 인게이지먼트와 광고의 효과는 부

분적으로 회상과 재인부분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게이지먼트가 높게 나타난 그룹보

다 낮게 나타난 그룹에서 회상과 재인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드라마에 몰입이 될 

경우, 브랜드 노출은 드라마 시청에 방해가 되

어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한 것

이다(Lee & Kim, 2013). 

인게이지먼트는 3개의 구성요인으로 이루어

졌는데, 그것은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광고 인

게이지먼트와 브랜드 인게이지먼트다(Ephron, 

2006: Han, 2014에서 재인용). 즉, 소비자들이 

메시지를 활용해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를 통해 많은 경험을 얻어야하므로 적절한 미디

어 인게이지먼트가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리고, 소비자가 광고 메시지와 관련된 크리에이

티브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광고 인게이

지먼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경험과 광고커뮤니케이션이 조화가 

되어 브랜드선호를 형성하고 그것이 구전되어 

브랜드의 충성도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인게

이지먼트가 이루어져야 구매로 연결될 가능성

이 커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게이지먼트의 구

성요인에서 브랜드 인게이지먼트는 소비자들이 

대상이 되는 브랜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지

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는 전반

적인 행동으로 정의된다(Lee, Noh, &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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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eller(2006)는 브랜드 인게이지먼트를 

고객들의 삶의 일부를 점유하고 동반하는 감성

적 애착이 있는 브랜드에 참여되어지는 의미로 

설명하였다. 

브랜드 인게이지먼트의 효과는 소비자의 브

랜드 참여가 높아지면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관

계를 강화하는 마케팅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높

아진다. 소비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에 직

접 연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Risitano er 

ai., 2017). 더 구체적으로 스포츠 브랜드에 대

한 경험과 브랜드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관계를 

다룬 Choi & Hwang(2019)의 연구에서 브랜드 

인게이지먼트는 브랜드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왔다. 이를 통해, 스포츠 브랜드에 있

어서 소비자들이 강한 브랜드 인게이지먼트가 

생기면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의도가 높

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올림픽과 같은 대형 스

포츠이벤트의 인게이지먼트는 소비자들의 기업

공식스폰서십 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Lee, Lee, & Jun, 2019). 

이와 함께 스포츠 브랜드에 관련하여 스타선

수 브랜드에 대한 인게이지먼트도 중요한 요인

이 된다. 브랜드 자산 척도에 영향을 주는 사전 

조건에 포함되는 스타선수는 특히 야구와 농구 

등의 스포츠에서 브랜드 자산을 상승시킬 수 있

기 때문이다(Shank & Lyberger, 2017). 류현

진 선수와 손연재 선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Ahn 

& Lee(2017)의 연구에서 스포츠 스타의 뛰어난 

성과나 능력이 호의적 태도를 갖게 하는데 영향

을 줄 수 있지만, 강한 감정유형은 사랑을 느끼

는 데는 유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반면에 

신체적 매력을 포함한 호감성은 스타브랜드와

의 관계과정에서 사랑을 경험하는데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이것은 실제생활 상에서 사람사

이에 관계형성 절차에 느끼게 되는 사랑의 경험

과 같은 것이다. 또한, 수용자는 스타브랜드를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준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스

포츠 스타의 인게이지먼트가 준사회적 상호작

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게이지먼트의 효과를 스타

브랜드인 류현진 선수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게이지먼트의 이론적 개념과 여러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 류현진 선수에 대한 인게이지먼트는 민족정체성과 준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2-1: 민족정체성은 류현진 선수에 대한 인게이지먼트

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 2-2: 류현진 선수에 대한 인게이지먼트는 류현진 선

수에 대한 준사회적상호 작용에 영향이 있을 것

이다

4) 채널 브랜드 충성도

Yoon(2011)은 채널 브랜드에 관하여 “방송사

가 보유하고 있는 방송채널에 대해 수용자가 인

식하고 차별화된 이미지”라고 정의하였다. 그리

고 Kim(2003)은 채널 브랜드란 “시청자들에게 

인식되어지는, 편성표에 표시되는 방송프로그

램들의 단순한 총합을 넘어선 것”이고 “시청자

들이 색다른 경험을 느낄 수 있고, 타 채널과 차

별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Kim(2018)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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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널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수용자들의 채널시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채널만이 보유한 경쟁력 있는 이미지 구축이 선

결과제이고 이를 통해 브랜드를 강화시켜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채널의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디지털시대의 방송채널에 대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스포츠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공급

소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스

포츠에 대한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과 다채널시

대를 맞아, 국내 스포츠방송분야에서도 기존 공

중파방송의 스포츠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케이

블TV와 위성채널 등에서 스포츠만을 전문으로 

하는 많은 스포츠전문 채널 브랜드가 설립되

어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Song & Kim, 2001; 

Kim, 2010). 이들 스포츠전문 채널은 수용자들

의 채널시청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채

널 구축이 관건인 상황이다. 

Kang, Yang, Song, & Jeon (2012)은 그들

의 연구에서 채널 브랜드 자산관리의 요인인 채

널 인지도와 채널 충성도는 광고수용성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고, 이에 대한 지속

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Arker(1991)

는 브랜드 자산의 핵심으로 소비자가 특정브랜

드에 갖고있는 애착이라고 브랜드 충성도를 설

명했고, 특별히 마케팅 비용의 절감이나 신규고

객 증대와 같은 마케팅적 이득을 이끌어준다고 

하였다. 또한, 구매충성도와 행동충성도를 브랜

드충성도의 구성요소라고 했다(Chaudhuri & 

Holbrook, 2001). 특히, Oh & Jeon(2006)은 

채널충성도를 특정채널의 감정적인 애정을 바

탕으로 계속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이라고 정의

하였고, 이러한 채널충성도가 시청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스포츠전문 채널 브랜드

의 충성도 측면에서 Kim & Lee(2015)는 스포츠

채널 본연의 기능과 함께 중계보도, 정보, 오락 

등과 관련된 콘텐츠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

였다.

국내 스포츠전문 채널의 급격한 증가이후 국

내외 많은 스포츠경기가 중계되고 있다. 국내

의 경기는 물론 올림픽, 피파월드컵, 유럽프로

축구 및 메이저리그야구 등과 같은 국내 스포츠 

애청자들이 선호할만한 스포츠콘텐츠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Park & Lee, 2014). 특

히, 국내 선수들의 해외프로리그 진출 증가로 

인하여 해외 스포츠 중계가 늘어나게 되었고, 

국내 선수가 출전하는 프로리그로 주요 편성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Ham, Won, & Hong, 

2008). 

다매체 시대에 야기될 수 있는 방송콘텐츠 부

족과 해외스포츠 이벤트의 경쟁적인 환경 등으

로 보다 강력한 콘텐츠 확보 경쟁이 스포츠채널 

브랜드 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과거 박찬호 선수와 박지성 선수의 해외

진출 시 이를 독점중계하려는 방송국의 사례가 

있었다(Kim, 2010). 또한 박찬호 선수의 LA다

저스 활약으로 박찬호 선수의 인기가 소속팀인 

LA다저스 뿐만 아니라 MLB에 대한 관심으로까

지 파급되어서 그 당시 메이저리그 중계권료가 

급등하였다(Lee, 2010). 

류현진 선수의 MLB진출 이후, 류현진 선수

의 출전경기를 중계하는 MBC 스포츠플러스는 

프로그램 편성상의 많은 변화를 주었다. 먼저 

MLB관련 교양프로그램은 ‘메이저리그 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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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이름까지 명명하여 방송횟수를 늘렸고, 

경기별 하이라이트 및 MLB 특집방송 등이 증가

되었다. 또한, 류현진 선수 등판날 실황중계 및 

이후 재방송과 하이라이트를 추가하였고, 스포츠

mc와 전문 야구해설가의 해설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늘린 것이다(Hwang & Lee, 

2015). 또한, Kim(2015)의 연구에서 스포츠채

널 아나운서에 언어적 요인과 비언어적 요인이 

결합되어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는 점과 앞서 언급된 사실들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3: 류현진 선수에 대한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MBC스포츠

플러스에 대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유희적 정향

소비자들에게 유희성은 개인의 감성적인 차원

의 개념으로 정의되어질 수 있는데(Jun, 2016), 

유희성의 의미는 어떤 기술이나 정보를 활용할 

경우 기대하는 업적과 이러한 업적과 성과를 이

용하는 그 자체의 즐거움을 뜻한다(Davis et al., 

1992).

Jun(2016)은 그의 연구에서 감성적 개념인 

유희성이 이성적 개념인 콘텐츠 가치개념과 태

도까지 영향을 준다고 했고, 프로모션에서 발생

된 유희성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이 있다고 했다

(Lee & Jun, 2016). 특별히 스포츠는 정해진 규

칙에 의해 진행되는 신체활동에 의한 경쟁으로

서 오락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Kim, 2011). 

스포츠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흥미로움을 

유발시켰고, 오늘날에는 스포츠의 흥미와 즐거

움을 많은 종류의 경기와 프로리그, 그리고 인

기 선수들로 인해 배가되고 있다(Jun et al., 

2016). 특별히 스포츠 이벤트가 가지는 유희성

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스포츠에 관심과 흥

미를 갖게 된다(Seok, 2014). 따라서, 스포츠 

프로그램의 참여와 시청을 통해 형성되는 유희

성이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지

며, 더 나아가 브랜드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Kim, Kim, & Kim, 2012). 스포츠

가 흥미성 있는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범용적

이고 규칙이 쉬워야 하며 볼거리가 많아야한다. 

여러 운동 중에 야구와 같은 구기종목이 이러한 

이유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Jun et al., 

2016). 특히, 류현진 선수가 출전하는 MLB를 

방송하는 MBC스포츠플러스의 2019년 상반기 

MLB시청률이 전년대비 85%의 상승을 기록한 

것을 볼 때(Jung, 2019), 류현진 선수의 출전으

로 인해 MLB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유

희성 정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며 다음의 연

구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4: MLB 프로그램에 대한 유희적 정향은 류현진 선수에 

대한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MBC 충성도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가설 4-1: 류현진 선수에 대한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MLB

프로그램에 대한 유희적 정향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4-2: MLB프로그램에 대한 유희적 정향은 MBC에 대

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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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표본

전문 조사 회사를 고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회사가 보유한 패널에 이메일을 보

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 응답자들 중 

2018년에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중계를 한 번이

라도 보지 않은 사람은 제외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600명의 표본을 수집하였다. 응답자 중 남

자가 348명(58%), 여자가 252명(42%)이었다. 

평균 나이는 45.0세(SD=11.6)로 나타났다.

2) 측정

민족 정체성은 Jun, Ham, & Park (2014)가 

사용한 측정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인게이지먼트

는 대상에 대한 인게이지먼트를 의미하는 브랜

드 인게이지먼트 항목을 사용하여 류현진 선수에 

대하여 측정하였다(Choi, Han, & Yu, 2015).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측정에는 Jun, Lee, & Ko 

(2013)이 진행한 연구를 활용하였다. 메이저리

그 야구의 중계에 대한 정향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정향에 대한 Pons, Mourli, Nyeck(2006)

의 측정항목 중에서 감정적인 차원의 자극추구 

정향(sensation seeking orientation)을 활용

하여 측정하였다. 채널 충성도는 Chaudhuri & 

Holbrook (2001)의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다. 세

부적인 측정항목은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결 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델을 검증하고 개별 연

구가설을 검증을 위해 SEM 분석을 진행했다. 

<Figure 1> Research Propos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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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패키지는 AMOS 21을 사용하였다. 연구모

델 검증을 위해 먼저 모델 적합도를 살펴보았

다. 적합도 지수에서 카이스퀘어와 자유도 비율

(1125.314/268)이 4.68로 나타났다. 다른 적합도 

지수인 CFI는 .920, IFI는 .920, NFI는 .900, 

TLI는 .910로 나타났다. 오차관련 지수인 RMSEA

는 .078로 나타났다. 수정지수를 활용하여 측정 

문항에서의 공변량을 확인하여 3쌍의 오차항을 

연결해 주였다. 수정모델을 가지고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분석에 관한결과는 카이스퀘

어와 자유도 비율(1181.906/265)이 4.46였다. 

다른 지수인 CFI는 .925, IFI는 .926, NFI는 

.906, TLI는 .916로 나타났다. RMSEA는 .076

이었다. 이에 2차 분석 모델은 1차 모델보다 적

<Table 1> Measurement Item & Basic Statistics

variable Measurement Item M SD CFA

Ethnic

Identity

I’m very proud of my Korean ethnic background. 4.94 1.13

I highly attached to Korean culture. 5.10 1.12

I love Korean culture and tradition. 5.22 1.11

I’m influenced by Korean history, tradition, customs, and ethics. 5.21 1.08

I have a strong sense of identity as a korean. 5.07 1.14

I think in korean way in many aspects of my life. 5.09 1.10

Index 5.10  .92 α=.91

Engagement

It seems eas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Ryu Hyun-jin. 4.48 1.18

Ryu Hyun-Jin seems to have a special bond with me. 3.98 1.42

Ryu Hyun-Jin seems to have a deep connection with me. 3.74 1.36

Ryu Hyun-Jin seems to be related to my daily life interests. 3.63 1.37

I can easily imagine watching Ryu Hyun-Jin play in real life. 4.01 1.35

Index 3.97 1.16 α=.92

Parasocial

Interaction

I think Ryu Hyun-Jin will have a similar thought with me. 3.77 1.32

I feel that Ryu Hyun-Jin is comfortable like an old friend. 4.08 1.38

Ryu Hyun-Jin provides a hot topic for talking with family and friends. 4.46 1.35

I will search for information about Ryu Hyun-Jin. 4.41 1.30

Ryu Hyun-Jin clearly shows his character. 4.44 1.25

If Ryu Hyun-Jin has a problem, I feel sorry. 4.77 1.33

Index 4.32 1.09 α=.91

Program

Joyful 

Orientation

For Me, watching major league baseball games is a real pleasure. 4.60 1.25

I am always excited when I watch major league baseball games. 4.46 1.28

I am always enthusiastic when I think about watching major league baseball games. 4.49 1.33

I feel really happy when I can watch major league baseball games. 4.34 1.30

Index 4.47 1.21 α=.95

MBC

Sports Plus

Loyalty

I usually prefer the mbc sports plus to watch mlb games. 4.38 1.30

I’m committed to mbc sports plus in order to watch mlb games. 3.97 1.38

I will pay for mbc sports plus in order to watch mlb games. 3.46 1.53

I would be willing to watch mbc sports plus in order to watch mlb games. 4.31 1.39

Index 4.03 1.24 α=.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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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도가 상승하였고 이것을 최종모델로 정했다.

개별적인 가설관계 검증을 위해서 모든 경로

계수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유일한 외생구

조인 민족 정체성은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정적

인 영향이 나오는 것으로 판명됐다(가설 1, γ= 

.191, p<.001). 이는 메이저리그 시청자들이 한

국적인 정체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면 류현진 선

수에 대한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높아짐을 의미

한다. 다음으로 인게이지먼트의 역할을 검증해

보면 민족 정체성이 인게이지먼트에 영향을 미

치고(가설 2-1, γ=.481, p<.001), 인게이지먼

트는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가설 

2-2, β=.800, p<.001) 인게이지먼트의 매개 

효과가 검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준사회적 상호

작용은 MBC에 대한 채널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가설 3, β=.130, p<.05).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메이저리그 중계 프로그

램에 대한 정향에 영향을 미치고(가설 4-1, β= 

.828, p<.001), 정향은 다시 MBC에 대한 채널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가설 

4-2, β=.645, p<.001) 정향의 매개 효과도 검

증되었다. 결과적으로 총 6개의 가설이 모두 검

증되었다.

5. 논의 및 결론

미디어 테크놀로지 발달과 세계 각국에서 진

행되는 스포츠 리그의 수익제고 전략이 지속되

면서 주요 스포츠 종목에서 세계화는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세계의 주요 스포츠 리그는 시장

성을 갖춘 국가의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수급하

여 중계권 및 관련 제품 판매 등 이를 상업적으

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미디어 플랫폼이 다양화되고 방송

국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Figure 2> Results for Measur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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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한 MLB, EPL 등 주요 스포츠 리그의 중계

권 계약을 통한 킬러 콘텐츠 확보를 위해 치열

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박찬호 이후 우리

나라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메이

저리그는 MBC 스포츠 플러스와 중계권 계약을 

진행하여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MBC 스포

츠 플러스는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

수 중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류현

진 선수의 경기를 생중계로 편성할 뿐만 아니라 

관련 뉴스를 실시간으로 생산함으로써 이를 킬

러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스포츠 채널의 이러한 활동이 

방송국의 브랜드 자산에 어떤 효과를 미치며, 

이러한 효과를 미치는데 고려될 수 있는 매개변

인은 무엇인지를 구조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메이저리그 시청자들은 민족 

정체성을 강하게 인식하면 류현진 선수에 대한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시청자들이 미디

어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 친숙하게 느끼는 감

정적 연대로 광고모델, 앵커 등 다양한 미디어 

영역에서 고려되어온 변인으로 등장인물의 매

력도 중심에서 논의되어온 변인이다. 본 연구결

과에 따르면 미디어에 등장하는 인물의 매력도

뿐만 아니라 민족 정체성도 시청자들과 선수 간

의 감정적 연대감을 의미하는 준사회적 상호작

용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로 류현진 선수에 대한 인게이지먼트

가 민족 정체성과 류현진 선수에 대한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민족 정체성은 다

양한 상황에서의 동질감을 제공해주는 요소로 

고려되어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정 선수에 대

한 인게이지먼트가 동질감을 매개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수 있다. 다

시 말해 국제적 스포츠 시청 상황에서 시청자들

은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스포츠 스타와 친숙하

다고 여기는 감정적 연대를 인식하기 전에 그 

스포츠 스타에 대한 시청자의 인게이지먼트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류현진 선수에 대한 준사회적 상호

작용을 높게 인식하면 MBC 스포츠 플러스에 대

한 충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세계적 스포츠 리그와 중계권을 확보한 미디어

가 민족 정체성을 활용하여 특정 선수들에 대한 

연대감을 높이는 전략이 채널의 충성도를 높이

는데 유효하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실무

적 시사점이 있을 수 있다. 기존의 관점은 세계

적 수준의 스포츠 경연장에서 선수가 우수한 성

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는 전략

(birging)이었지만, 이외에도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 정체성에 기반한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대

한 인식 또한 채널의 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안적 설명을 발견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유희적 정

향은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MBC스포츠 플러스 

충성도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MBC스포츠 플러스의 충성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특히 유희적 정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밝혀졌

다. 다시 말해 스포츠 채널에 대한 충성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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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해서는 특정 스타에 대한 연대감과 함께 

프로그램 자체의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

다. 먼저, 향후 스포츠 전문채널의 프로그램 구

성 시, 해외 진출한 한국 스포츠 선수들의 활약

상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보강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표현방식은 

민족정체성을 자극하는 톤앤매너를 활용하는 

부분도 고려해 볼 방법임을 시사한다. 또한, 우

리나라와 민족 정체성이 유사한 아시아 국가들

의 스포츠 스타를 국내 스포츠 프로리그에 영입

하여 해당 국가를 대상으로 방송중계료를 판매

하는 방식의 스포츠마케팅 측면에서도 실무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민족정

체성과 스포츠 스타와의 관계를 스포츠 방송채

널 중심으로만 연구가 이루어져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지금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활용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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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seeks to explore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Ryu Hyun-jin, who 
works in the U.S. Major League, in which ethnic identity affects the parasocial 

interaction of Korean players and ultimately connects to the brand loyalty of broadcasting 
channels that broadcast Major League games. Here, the inclusion of engagement for the 
athlete and the joyful assessment of the sporting event were included as key mediator 
variable. According to the analysis, ethnic identity as a Korean was affecting parasocial 
interactions and these parasocial interactions were positively linked to channel loyalty to
MBC. Viewer engagement for Ryu was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thnic identity 
and parasocial interaction. In the case of playful orientation, parasocial interaction and 
MBC channel loyalty were found to be mediating. These results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Koreans' ethnicity and als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sports marketing 
to Asi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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