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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고스피어의사회정치적 영향력 확대는 PR 연구자들에게조직체의핵심적인 목표공

중으로서 블로거들을 분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주었다. 전통적인 공중세분화 연구는 그

루닉의 상황이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공중을 전통적인 미디어의 최종 수용자

(end-consumers)로서전제하는상황이론은저널리즘역량을가진블로거들을진맥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이 연구는 상황이론을 수정을 통해 새로운 블로거 공중을 세분화(BPS:

Blogger Public Segmentation) 모델을제시하고, 실제사회정치적쟁점에 BPS모델을대입

하여 895명의 블로거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BPS모델에 따른 활동

적 블로거 공중이 다른 유형의 블로거 공중들보다 저널리즘적 활동 수준이 높다는 점을

실증적으로확인할수있었을뿐만아니라, BPS모델이블로거공중을활동적, 제약적, 잠

재적, 그리고일상적블로거공중으로적절히분류하는간명하고설명력높은모델임을확

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블로고스피어에서 활동하는 소위 파워 블로거나 영향력 있는

블로거를식별하는연구가미비한실정에도불구하고, PR관점에서쟁점을중심으로활동

하는전략적목표블로거공중을식별할수있는모델을제시하였다는데의의를가진다.

주제어: 블로그, 블로고스피어, 블로거 공중, 상황이론, 공중 세분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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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블로그의 저널리즘적 영향력 증대는 PR(Public Relations) 관점에서 핵심적

목표 공중으로서 소위 ‘영향력 있는 블로거(power blogger)’ 집단을 어떻게 식

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과제를 부가했다. PR활동은 조직체의 핵심 공중을 찾

아내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조직체의 목적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수용하게 하는 의미와 관계형성에 주축을 두고 있다(Wilcox & Cameron, 2009). 
이 때문에 블로고스피어 상에서 활동하는 목표 블로거 공중을 찾지 않고서는

PR메시지 생산은 물론 전략적인 공중관계성 형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마치

PR이란 어휘가 ‘공중(public)’과 '관계(relationships)'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차
동필 2002a, p.2) 블로고스피어에서 활동하는 공중을 세분화하고 핵심적인 목

표 공중을 식별해 내는 작업은 핵심적인 PR연구 주제이다. 
지금까지 공중분류 연구는 그루닉(James E. Grunig)의 상황이론(situational 

theory)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상황이론을 중심으로 한 공중 세분화 연구는

크게 이론에 대한 검증연구와 확장연구로 나뉠 수 있다. 검증연구는 다양한 쟁

점에 상황이론을 적용하여 이론의 유용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둔다(권중록, 
2000; 김인숙, 1997; 남경태, 2006; 신호창․홍주현, 2000; Atwood & Major, 1991; 
Grunig, 1978; 1979a; 1979b; 1983; Hamilton, 1992; Major, 1993a; 1993b; 1998). 
반면, 확장연구는 상황이론의 기본검증 연구뿐만 아니라 독립변인이나 종속변

인을 추가하여 이론에 통합시키거나 확장시키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차동필, 
2002a; 2002b; 2006; 윤희중․차희원, 1997; 1998; Aldoory, 2001; Lundy, 2005; 
Moghan, Daniel, & Sriramesh, 2005; Grunig & Childers, 1988; Sha & Lundy, 
2005). 전반적인 이러한 공중세분화 선행연구들은 공중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기준으로 상황이론이 다양한 공중을 분류하는데 유용한 틀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최종 수용자(end-consumers)로서 공중

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정보추구 혹은 정보처리 행동)을 살피는 상황이론은 블

로고스피어 공간에서 프로슈머(prosumer)로 활동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자를

탐색해 내는데 한계를 가진다. 공중세분화 연구가 상황이론 틀 내에서 독립변

인과 종속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거나 기존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을

찾아내는 식으로 진행되어왔지만, 누구나 1인 미디어로 기능하는 블로거들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아우르기 어렵다. 상황이론이 전제하는 대중 매체의 정

보를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공중과 달리 블로거 공중은 본질적으로 그들 자체

가 미디어 수용자이며 동시에 미디어 주체이기 때문이다(Edelman & 
Intelliseek, 2005). 블로거들이 곧 미디어이며 미디어가 곧 공중인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변화의 시대에서는 미디어주체로서 활동하는 블로거들을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이나 이론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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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블로고스피어에서 쟁점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

략적 목표공증으로서 블로거 공중을 식별할 수 있는 새로운 공중 세분화 모델

을 제시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활동적 블로거 공중의 좌표를 식별

하기 위해 블로고스피어 속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상황이론에 새로운 독립

변인의 추가와 통합, 또는 종속변인의 대체를 통하여 블로거 공중 세분화 모델

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 작업은 인터넷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온라인 공중세분화 연구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블로고스피어에서 활동

하는 블로거 공중에 대한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공중세

분화 모델인 상황이론을 기점으로 블로고스피어에 적용 가능한 공중세분화 모

델을 구축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PR연구가 국내의 역동적인 블로거들의 활동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는 상

황에서 활동적 블로거 공중을 식별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정면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도로서 이 연구에 의의가 있다. 특히, 이 연구

를 통해 블로거 공중 세분화 모델이 검증되고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다면 PR
실무자들이 블로고스피어에서 목표 공중과 호의적 관계성을 형성하고 효과적

으로 PR프로그램을 전개할 수 있는 위치(drivers’ backseat)(Palser, 2005)를 제시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블로고스피어에서

PR의 전략적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PR실
무자들이 조직체의 핵심적인 블로거 공중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방법론과 지

침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1) 상황이론과 구성변인

PR활동의 기본 중 하나는 조직체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공중을 식별하는 일이다. 이론적인 PR의 공중 세분화의 원리는 상호

동질적이면서 집단 간에는 상호 배타적인 집단을 구분해내는 것으로 각 집단

은 또한 차별적인 반응을 가질 것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다(Kotler & 
Andreasen, 1987). 이러한 공중세분화 연구는 그루닉의 상황이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Grunig, 1978; 1983; Grunig & Childers, 1988; Grunig & Hunt, 
1984; Grunig & Repper, 1992). 상황이론은 쟁점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중을 세

분화하기 위해 공중 구성원들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측정하여 공

중의 커뮤니케이션 행동별로 공중을 분류한다(권중록, 2000, p.11). 
상황이론은 세 개의 독립변인(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도)과 두 개의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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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정보추구와 처리)으로 구성된다. 독립변인 중 ‘문제인식’은 개인이 어떤

상황에 있어 무엇인가 빠져있거나 결정이 안 된 상태로 남아있다고 지각하여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상황에 관하여 생각하게 되는 정도와 개인이 어떤 상황

이 문제가 되어 뭔가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지각하는 정도로 측정하고 있다

(Grunig, 1983, p.10). ‘제약인식’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자

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제약을 지각하는 정도로서 어떤 상황에 대해 조치를 취

하는 데 제한하는 장애가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다(Grunig, 1983; 
Grunig & Hunt, 1984). ‘관여도’는 연관성(connection)으로 쟁점이 공중에게 어

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혹은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였다

(Grunig, 1978; 1983). 즉, 개인이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

고 생각하면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상황이론의 종속변인은 공중의 정보추구와 정보처리행동이다. ‘정보추구행

동’이란 주어진 주제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찾는 적극적인 정보검색 행동

을 말하며, ‘정보처리행동’은 정보를 찾으려는 의도 없이 공중에게 주어질 수

있는 정보를 주변적으로 처리할 경향을 의미한다. 결국, 이 두 종속변인을 기

준으로 문제인식과 제약인식에 따라 구분된 4가지 유형의 공중인 문제직면적

행동(problem-facing behavior), 제약행동(constrained behavior), 일상행동(routine 
behavior), 숙명행동(fatalistic behavior) 공중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관여도의

수준(고-저)을 더해 비-공중부터 활동 공중까지 여덟 가지 공중유형을 분류하

였다(Grunig & Hunt, 1984). 이러한 공중유형 중에서 활동적 공중(active public: 
high involvement, problem-facing)이 PR측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공중으로

간주된다. 특히, 활동적 미디어 공중(active media public)이 PR에서 중요한 영

역에 위치하는데, 그 이유는 조직체의 경영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가장 막

강한 외부적인 영향력 때문이다(Grunig & Hunt, 1984). 

2) 상황이론의 변인의 수정과 대체

전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공중세분화 연구는 상황이론을 중심으로 진행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블로고스피어의 등장은 새로운 블로거 공

중의 존재를 낳았다. 전통적인 대중 매체의 정보를 처리하거나 추구하는 행동

을 토대로 공중을 세분화한 상황이론이 새로운 주체적인 미디어 공중을 세분

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적인 시각이 제기된다. 인터넷의 보편화에

따른 온라인 공중은 단순히 일반적인 기성 대중 매체의 콘텐츠 최종 수용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블로고스피어라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활동하는 블

로거들은 물론 기성 미디어의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정보생산자 혹은 미디어

운영 주체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블로거들은 단순히 기성 언론이 전달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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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수용하거나 처리하는 수동적 수용자라기보다는 블로거들은 정보의 재가

공 혹은 재생산과 같은 주체적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Scoble 
& Isreal, 2005).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는 상황이론이 이론적 설명

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상황이론의 수정 또는 대

안을 통해 새로운 블로거 공중 세분화 모델을 도출해 낼 필요성을 제시한다.

(1) 문제인식과 관여도: 쟁점관여도

먼저 상황이론을 수정하여 블로고스피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황이

론의 문제인식과 관여도 변인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상황이론을 검증한

연구들은 반복적으로 관여도 변인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나거나 관여도와 문제

인식 변인이 상호 높은 다중공선성(multicollineraity) 문제를 갖고 있어 중첩적

이라고 보고하고 있다(윤희중․차희원, 1997; 차동필, 2002a; 2002b; 2006; 한정호

외, 2007; Atwood & Major, 1991; Grunig, 1983; Hallahan, 2001; Grunig & 
Childers, 1988; Kim et al., 2005). 그루닉(Grunig 1983, p.28)도 자신의 이론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제인식 이후에 투입된 관여도 변인의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자, 그 이유를 문제인식과 관여도 변인이 상관관계가 높은 다중공선성 문제

로 해석하였다. 사실, 단선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는가와 어느

정도 개인적 관련성이 있는가라고 측정하는 항목들은 논리적으로 상호 중첩적

이다. 또한 이들 항목들은 광고심리연구(이학식, 1990; Krugman, 1965; Petty & 
Cacioppo, 1984; Zachkowsky, 1985; 1994)에서 측정하고 있는 관여도 지수의

하부 항목들이기도 해 이러한 중첩성은 어쩌면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이런 배경에서 몇몇 연구자들은 기존 상황이론의 문제인식과 관여도 변인

을 통합하는 시도를 하였다. 실제, 박이정(2003)의 연구에서는 쟁점에 대한 개

인적 관련성, 중요성, 그리고 흥미에 대한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관여도를 제

약인식과 함께 상황이론에 투입하여 4가지 공중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또한 박노일 등(Park, Jiyeon, & Han, 2008)도 상황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

선적인 문제인식과 관여도 변인 대신에 이 두 변인을 통합한 쟁점관여도를 중

심으로 영향력 있는 파워 블로거 식별 연구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쟁점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 생각빈도, 중요성을 측정하는 쟁점관여

도 변인을 블로고스피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블로거들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예측하는 모델의 변인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실제, 다수의 블로그

유형분류 관련 선행연구들이 쟁점관여도가 블로거들의 활동을 예측하는 중요

한 축이 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이란(Bar-Ilan, 2005)은 쟁점

관여도가 높은 블로거들은 블로고스피어에서 정보 전달의 허브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트레메인 등도(Tremayne et al., 2006) 특정 정책이나 사건 등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쟁점관여를 중심으로 블로거들은 쟁점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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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ublic)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크리쉬나무르티(Krishnamurthy, 2002)는 시

사쟁점에 대한 관여도를 중심으로 블로그 유형을 분류하고 쟁점에 관여적인

블로거들이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스캇(Scott, 2006)도 쟁점에 대해 관여도가 높은 블로거들이 현장 목격자로서

증언, 사실과 논평, 체험담 전달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주류 미디어의 오류를

하는 영향력 있는 블로거들임을 지적한 바 있다. 
 결국, 그루닉이 상황이론에서 별개의 독립변인인 문제인식과 관여도 변인

은 쟁점에 대한 공중의 중요성과 관련성을 포괄할 수 있는 쟁점관여도 변인으

로 통합할 수 있다. 블로거가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 관여 수준을 가지는가를

기준으로 이들의 활성화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블로고스피

어에서 활동적 블로거 공중을 예측하는 모델에서는 다차원적으로 구성되고 측

정 타당도가 높은 쟁점관여도 변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제약인식: 블로그 자아효능감

상황이론에서 제약인식 변인은 공중이 관련된 쟁점에 대해 개인이 어떠한

노력을 경주했을 때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지를 ‘큰 변화를 이뤄낼 것이다’부
터 ‘전혀 변화를 이뤄내지 못할 것이다’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Grunig 
& Hunt, 1984, p.150). 그루닉은 제약인식이 높고 문제의식은 저조한 저소득층

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공중은 일반적으로 숙명적 행동을 한다고 하며, 숙명적

행동이라는 것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어떠한 노력도 경주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행동으로서 상황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관련 정보들

도 무가치하게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블로고스피어에서 블로거들이 쟁점의 확산과 공론화에 대해 느끼

는 제약인식의 정도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블로고스피어는 누구든지 의지

만 있으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연단을 제공하는 수평적 공간이기 때

문이다(박노일․한정호, 2008). 이로 인해 외부의 제약보다는 블로거 자신의 심

리적 수준에 따라 블로깅 패턴과 활동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박노일․남은하, 
2008). 즉,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1인 미디어로서 블로

그를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블로깅에 높은 제약인식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부분의 블로깅은 자의적이고 자유분방하며 블로거마다 이

용 패턴이 상이하다(Nardi, Schiano, & Gumbrecht, 2004).  
따라서 그루닉이 제시한 상황이론의 제약인식 변인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중세분화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면밀히 살펴보면, 상황이

론의 제약인식 변인을 공중이나 행위자의 개인적 효능감(personal efficacy)으로

해석한 연구들 발견할 수 있다(김인숙, 1997; 차동필, 2002b; Atwood &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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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Grunig, 1983). 또한, 단순 해석뿐만 아니라 실제 연구변인으로 효능감을

제약인식과 대체하여 홍콩반환문제와 같은 정치적 쟁점에 대한 공중을 세분화

하는 연구도 발견할 수 있다(Atwood & Major, 1991). 사실, 그루닉이 초창기

제약인식 변인을 제시하면서 인간의 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

기 때문에(Grunig, 1983, p.10) 이러한 연구 흐름은 자연스럽다. 
이런 배경에서 일차원적으로 측정한 제약인식 변인 대신에 자아효능감 개

념을 블로고스피어에 접목하여 살펴볼 수 있다. 자아효능감은 사람들이 다양

한 정보를 자신의 능력과 이용 맥락에 비춰 평가하고 통합하여 자기 행동에

대한 선택과 노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Bandura, 1977a). 또한, 이는 인간의 활

동공간이나 커뮤니케이션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Bandura et 
al., 1996). 자아효능감 개념을 블로고스피어로 가져와 살펴보면 블로거들의 자

아효능감 변인이 블로거의 행위를 결정짓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수준

의 블로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블로거의 자아효능감의 강도에 따라서

블로고스피어에서 위험과 장애를 감수하고 원하는 바를 추구하려는 행동 수준

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미디어 발전에 따른 자아효능감 개념의 변화를 주목하여, 컴퓨

터 효능감(Computer self-efficacy)(Compeau & Higgins, 1995), 인터넷 효능감

(internet self-efficacy)(Eastin & LaRose, 2000), 웹 이용자 효능감(Web users 
self-efficacy)(Eachus & Cassidy, 2006), 정보검색 효능감(information search 
efficacy)(Vishwanath, 2007), 그리고 정치적 정보 효능감(political information 
efficacy)(Kaid, McKinney, & Tedesco, 2007) 등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블로그

자아효능감(blog self-efficacy) 개념을 도출하였다. 축약하여 보면, 블로그 자아

효능감은 블로거가 블로그를 통해 쟁점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다는 확신, 믿음, 신념을 나타내는 블로거의 개인의 심리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블로그를 통해 쟁점에 대한 문제점을 확신시키고 블로고스피어에 주요

공론주제로 부각시킬 수 있다는 자아효능감을 견지한 블로거들은 자신의 블로

그를 저널리즘적 미디어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된다. 결국 블로거의

블로그 자아효능감이 블로거 공중을 활성화시키고 특정 행위 패턴을 촉발시키

는 중요한 심리적 지층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3) 종속변인: 저널리즘적 활동

상황이론의 종속변인은 정보추구와 처리행동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수준

으로 측정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연구분야에서 능동적인 존재의 속성은 중

재자, 정보추구자, 문제해결자로서 속성을 가진다고 보고되는데(차배근, 리대용, 
오두범, 조성겸, 1992) 정보추구자 및 문제해결자로서 미디어 이용자의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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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한다(윤희중 ․차희원, 1997). 이러한 맥락에서

상황이론에서 종속변인으로 살피고 있는 활동 공중의 정보추구나 처리행동이

활성화된 공중의 커뮤니케이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일면 변별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론의 종속변인인 정보추구와 처리행동은 쟁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공중의 구체적인 행동을 진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정보추구와 처리행동은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정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찾는

지, 그것에 얼마나 자주 노출되는지를 대변하는 개념일 뿐, 공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예측하는 데 불충분한 개념이다(박이정, 
2003, p.3). 뿐만 아니라, 블로고스피어에서 활동하는 공중은 정보검색과 이용

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프로슈머(prosumer)라는 점은

더욱더 상황이론의 종속변인의 내적 타당도를 의심케 한다. 따라서 온라인 공

간에서는 활동하는 공중의 담론구성에 대한 참여정도나 구체적인 행위를 살필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블로고스피어에서 특정 쟁점을 중심으로 뭉친 전략적 목표 공중

으로서 블로거 공중은 어떠한 지표로 측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 블로고스피

어에서 블로거들이 쟁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의제와 여론 설정에 영향력

을 행사한 블로거의 저널리즘 역할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활동적 블로

거 공중의 커뮤니케이션 행태를 살펴볼 수 있다(Adamic & Glance, 2005; 
Andrews, 2003; Domingo & Heinonen, 2008; Glaser, 2002; Hewitt, 2005; Kaye, 
2007; Kerbel & Bloom, 2005; Marken, 2006; Rosen, 2005; Smolikn, 2004; 
Thelwall & Stuart, 2007). 이들 선행연구를 토대로, 소위 사회정치적으로 영향

력을 행사한 블로거들의 행동을 정리해 보면, 적극적으로 쟁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유하고, 현장의 상황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는 행위, 그리고

관련 쟁점에 대한 기성 언론보도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저널리스트와

유사한 활동 등으로 정리된다(박노일․윤영철, 2008). 
사실, 전통적인 저널리스트들이 블로거들에게 놀라고 PR실무자들이 블로

고스피어를 모니터하는 이유는 블로거들이 정보환경을 감시하는 사회적 공기

(公器)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통적인 저널리스트들도 블로거들

이 미디어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조직체를 감시하는 감시견 역할을 할 것이라

는 데에 동의하며(Cooper, 2006; Pavlik, 2007) 사회적 조기 경보나 감시 시스템

의 일원으로 블로거들이 기여한다고 본다(Drezner & Farrell, 2004). 
이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블로거 공중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은 그들이 어느

정도 저널리즘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 수준이 높은 블로거들은 조직체가 반드시 관계성을 설정해

야 할 핵심 공중으로 간주된다. 한마디로 말해 블로고스피어에서 블로거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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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는 그들의 실질적인 저널리즘적 활동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에 대해서 블로거들의 저널리즘적 활동 수준에 따라 블로고스피어의 의제

가 곧 미디어와 사회적 의제로 설정되고, 이들이 만들어 낸 버즈(buzz)가 의사

결정자들의 정책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배경에서(Cornfield et al. 2005), 쟁점

에 대해 블로거들의 구체적인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반영한 블로거 공중 세분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3. 연구모델 및 가설

1) 블로거 공중 세분화(BPS: Blogger Public Segmentation) 모델

전술한 바와 같이 PR측면에서 블로거 공중을 세분화하고 활동적인 블로거

공중을 찾기 위해서는 기존 상황이론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상황이론의 문제인식과 관여도를 묶어 쟁점관여도 변인으로 제시하고, 제약인

식을 블로그 자아효능감 변인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블로거 공중의 정보추구

나 처리행동을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 변인으로 대체하였다. 이에 따

른 블로거 공중 세분화(BPS: Blogger Public Segmentation) 모델은 블로그 자아

효능감이 높으면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 수준이 높고, 쟁점관여도가

높으면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 수준도 높게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BPS모델에 투입된 블로그 자아효능감(2)과 쟁점관여도 변인(2)의 고저에

따라 공중은 4가지 유형(2×2)으로 세분화된다. BPS모델에 따른 블로거 공중의

분류를 도식화하면 <그림 1>와 같다. 

<그림 1> BPS모델에 따른 블로거 공중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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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S모델에 따른 4가지 공중의 속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략적 목표

공중으로서 ‘활동적 블로거 공중’은 쟁점관여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블로그 자

아효능감 또한 높은 블로거들이다. 이들은 어떤 쟁점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

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 자주 생각한다.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를 이용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블로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

들이다. 활동적 블로거 공중은 끊임없이 관련된 쟁점에 대한 정보를 찾을 뿐

만 아니라 쟁점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블로거

들에게 문제점을 알리며 관련 현장의 상황을 보도한다. 또한 기성 언론사의

관련 쟁점에 대한 보도내용의 오류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보도방향이나 틀을

비판한다. 이들은 감시견의 감시견과 같은 활동가 집단으로서 전통적인 언론

사의 저널리즘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가진다는 점에서 중요

하다.

반면, 제약적 블로거 공중은 관련 쟁점에 대한 쟁점관여도는 높지만 블로

고스피어에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문제를 알리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나 확신, 그리고 의지가 없는 공중이다.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할

뿐만 아니라 쟁점과 관련한 조직체의 활동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는 자

들이지만 자신의 블로깅으로 뾰족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

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파워블로거나 동료 블로거들이 해당 쟁점에 대

한 문제성을 알리고 여론을 선도하는 과정을 묵도하거나 자신의 블로깅에 대

해 많은 블로그 이용자들이 동의나 지지를 보내고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인식하게 되면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수준이 높은 활동적

블로거 공중으로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블로그 자아효능감은 높지만 쟁점관여도는 낮은 공중은 잠재적 공중

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해 자신과 관련성이 없다고 생

각하고 문제의 심각성도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종의 무관심 공중이다. 그렇

지만 꾸준히 블로고스피어에서 활동하는 자들로서 블로깅에 대한 자아효능감

은 높은 자들이다. 이들은 문제의 심각성과 관련성을 인식하는 순간 활동적

블로거 공중으로 변모할 수 있는 잠재적인 공중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일상적 블로거 공중은 쟁점에 대한 쟁점관여도와 블로그 자아

효능감이 낮은 집단이다. 블로그를 운영하긴 하되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블로그에 표현하거나 트랙백을 거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주로 타인의 글을

읽거나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내용만 스크랩하여 저장해 놓는다. 또한 블로그

를 공적인 미디어나 도구로서 간주하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일기나 친인척

과의 관계망으로서만 이용한다. 대체로 이들은 자신과 사회적 쟁점들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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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블로그를 통해 해당 쟁점을 해결할 필요나 자신감

인식 수준도 낮은 단순 블로그 이용자들이다.

2) 연구가설

상황이론을 블로고스피어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이론적 논의를 토대

로 상황이론의 수정모델인 BPS모델을 구성하였다. BPS모델은 쟁점관여도와

블로그 자아효능감 변인이 블로거들의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미치

는 인과적 관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의 중요성과 관련성이 높으면 관

련된 블로거 공중은 블로고스피어에서 적극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저널리즘적 블로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또한

BPS모델에서 블로그 자아효능감은 블로거들이 쟁점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블로그를 이용하여 문제점을 알리고 변화를 이뤄낼 것이라는 믿음, 확
신, 그리고 신념을 나타낸 변인이다. 블로그 자아효능감이 높으면 블로거 공중

의 구체적인 저널리즘적 블로깅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또한 블로

거가 쟁점에 대한 관여도가 높다는 것과, 블로그를 이용하여 관련 쟁점의 문제

를 공론화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나 확신은 상호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

날 것으로 예측된다. BPS모델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 및 구조모델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쟁점관여도는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블로그 자아효능감은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황이론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은 고관여-문제직면적(high-involvement, 
problem-facing) 공중을 활동적 공중으로 간주하고, 이 공중이 다른 유형의 공

중들보다 정보추구와 처리행동 수준이 높다는 점을 들어 이론의 유용성을 검

증하였다(권중록 2000; 남경태 2006; 김인숙 1997; 신호창․홍주현 2000; 차동필, 
2002a; 2002b; 2006; Atwood & Major, 1991; Grunig, 1978; 1979a; 1979b; 1983; 
Hamilton, 1992; Hearit, 1999; Major, 1993a; 1993b; 1998; Phillips, 2001). 이러

한 맥락에서 BPS모델 변인의 가설 검증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BPS모델에 따

른 활동적 블로거 공중이 다른 유형의 공중들보다 실질적인 저널리즘적 커뮤

니케이션 행동 수준이 높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황이론의 수정

모델인 BPS모델에 따른 공중유형 중 활동적 블로거 공중은 다른 유형의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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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보다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BPS모델에 따른 활동적 블로거 공중은 다른 공중유형들 보다 저널

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 수준이 높을 것이다.

4. 연구방법

1) 쟁점의 선정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블로고스피어에서 활동적인 블로거 공중을 식

별하기 위해 상황이론의 수정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는 데 있다. 따라서

쟁점을 중심으로 뭉쳐져 있는 블로거들을 공중으로 세분화하기 위해 본 연구

의 조사 당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에 공통적으로 다뤄졌던 시

사토론 프로그램의 주제들을 고려하여 연구 쟁점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08년 8월 1일 이후1)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쟁점을 선정하였다. 2008년 10월
들어서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이하, 쌀직불

금)’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MBC ‘100분토론’ 주제로 다뤄졌고, 부
동산세제개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완화(이하, 종부세완화)’ 문제가 KBS ‘일요

진단’과 SBS ‘시시비비’ 프로그램 등의 주제로 다뤄졌다. 따라서 연구조사 당시

방송3사에서 비중 있게 다뤄진, ‘쌀직불금’과 ‘종부세완화’ 문제를 연구쟁점으

로 선정하여, BPS모델의 블로거 공중 세분화 가능성을 검증해 보고자 했다. 

2) 표본

이 연구의 표본은 온라인상에 구축된 구조화된 설문 웹사이트를 통해 2008
년 10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블로그 포털 공간을 이용하는 블로거들을 대

상으로 수집되었다. 실제 블로거들을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시키기 위해, 블
로그의 포털 메인 홈페이지에 설문에 관한 공지와 배너를 노출시키고 설문 웹

사이트(www.expressme.co.kr)와 링크를 설정함으로써 블로거들이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하도록 유도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설문유도 배너를 연동시킨 블로

그 포털사이트는 올블로그(www.allblog.net), 블로그코리아(www.blogkorea.net) 

1) 이러한 기한을 설정한 이유는 2008년 5월부터 시작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관한 주제가 워낙 국가적 쟁점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주제

를 제외시키기 위해 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 다뤄진 쟁점들을 중심으로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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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총 7곳이다. 설문 시간은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설문 참여자 중 10명
에게는 추첨을 통해 보상이 제공됨을 알려 설문 참여를 높이게 하였다. 또한

동일한 사람의 이중 설문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설문자의 인터넷 IP(Internet 
Protocol) 주소가 자동적으로 입력되게 하여 중복 참여 응답을 통제하고자 하

였다. 설문 답변은 1차적으로 945개가 수집되었지만, 답변자의 동일한 IP와 불

성실 답변자료, 통계적으로 이상치(outlier)1) 제거 후 최종적으로 895개의 자료

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들은 성별분포에서 남성(74.41%)이 여성(25.5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답변자의 연령을 보면 최고령자는 71세이고, 최저령자는 11세로 나

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29.106(SD=9.077)세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졸업 이상

이 54.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고졸 이상이 22.79%, 중
졸 이상이 13.74%, 그리고 대학원 이상이 8.60%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학

생과 일반직장인이 가장 많았다. 학생이 41.01%, 일반 직장인이 26.59%, 자유

직이 11.73%, 전문직이 5.47%, 그리고 기타가 15.20%를 차지하였다. 소득 수

준은 300만원 미만이 85.59%를 차지하였다. 

3) 변인 측정

(1) 쟁점관여도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공간, 특히 블로고스피어에서 활동하는 공중을 식별

하기 위해 상황이론의 문제인식과 관여도 변인을 쟁점관여도로 묶어 BPS모델

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이미 일부 연구에서 문제인식과 관여도

를 또 다른 관여도 변인으로 살핀 연구가 있으므로(박이정, 2003; Park et al., 
2008) 본 연구에서도 상황이론의 일차원적인 문제인식과 관여도 변인 대신에

쟁점에 대한 중요성과 빈도, 그리고 관련성을 쟁점관여도 변인으로 제시하였

다. 구체적인 쟁점관여도 변인에 대한 설문 문항들은 ① ‘귀하는 아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② ‘귀하와 아래 문제는 얼마나 관련이 있

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③ ‘귀하는 아래 문제에 대해 얼마나 자주 생각하십니

까?’로 하였다. 이에 대한 각 응답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
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블로그 자아효능감

자아효능감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블로고스피어의 속성을 토대로 제시한 블

로그 자아효능감 변인은 기술적 유용성이나 활용성이 아닌 블로거 자신들이

1)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를 이용하여 통계적 이상값(outliers)을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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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블로깅에 대한 효능감이다. 이런 배경에서 블로거들이 지각하는 자

신의 블로깅 역량이나 효과에 대한 믿음, 확신, 그리고 블로깅에 따른 제약이

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신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들

은 ① ‘만일 귀하가 아래 문제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블로그를

이용한다면, 어느 정도 문제의 심각성이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② ‘만일 귀하가 아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로그를 이용한다

면, 어느 정도 변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③ ‘귀하가 아

래 문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해결하고자 블로그를 이용한다면, 특정 단체의

압력이나 방해에도 불구하고 블로그 활동을 계속할 의지는 어느 정도 있으십

니까?’로 하였다. 이에 대해 각 응답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전혀 없다)’에서 ‘매
우 그렇다(매우 높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

블로거들의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변인은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첫째 관련 쟁점에 대한 블로거의 의견

개진, 둘째 블로거의 정보 필터링, 셋째와 넷째는 블로거의 쟁점과 관련한 오

류 수정과 사실 확인 활동, 다섯째 블로거의 현장보도, 마지막으로 미디어 감

시활동 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들은 ① ‘귀하

는 아래 문제에 대해 얼마나 자주 블로그에 의견(논평, 주장)을 쓰십니까?’, ② 
‘귀하는 아래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정보나 사실을 블로그를 통해

해설(평가, 분석, 비교)하여 주십니까?’, ③ ‘아래 문제에 대해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다른 사람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자료를 연결(링크)시키십니까?’, 
④ ‘귀하가 아래 문제로 블로그에 글을 게시했을 때, 다른 사람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게시글의 오류를 어느 정도 수정하십니

까?’, ⑤ ‘아래 문제와 관련한 사건사고 현장의 상황이나 사실 등을 블로그를

통해 알리십니까?’, 그리고 ⑥ ‘아래 문제에 관한 언론보도(신문과 TV)의 잘못

된 내용을 블로그를 통해 어느 정도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하십니까?’로 하

였다. 각 응답별로 ‘전혀 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자주 한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5. 분석결과

본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BPS모델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

해 구조방정식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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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설 1-1~2은 블로그 자아효능감과 쟁점관여도가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구조화한 BPS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가설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구조방정식모델의 적합도 검증을 실시한 후 각 가설

의 경로계수 유의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가설 2는 BPS모델에 따라 나뉜 4
가지 블로거 공중 유형 중 실제 활동적 블로거 공중이 다른 유형의 공중들보

다 높은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위

해 다 집단 간 차이를 살피기 위해 변량분석을 이용하였다.

1) 측정 변인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연구쟁점으로 선정된 ‘쌀직불금’과 ‘종부세완화’ 쟁점

별 측정모델(measurement model)에 반영된 잠재 변인인 쟁점관여도, 블로그 자

아효능감, 저널리즘적 활동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

다.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는 Cronbahch's α 계수를 이용하였고, 타당
도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통하여 요인부하

량의 유의미성을 검토하여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평가하였다.
<표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첫 번째 쟁점인 ‘쌀직불금’에 대한 측정모델의

잠재변인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결과, 측정의 신뢰수준(Cronbahch's α 값)은
유의미하였다(쟁점관여도=.768; 블로그 자아효능감=.866; 저널리즘적 커뮤니케

이션 행동=.885). 또한 집중타당도 검증에서도 각 측정변수들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 ‘쌀직불금’ 쟁점에 대한 각 변인별

타당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완화’ 쟁점에 대한 각 변인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결과, 측정의 신뢰수준(Cronbahch's α 값) 또한 유의미하

였다(쟁점관여도=.781; 블로그 자아효능감=.866;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

동=.880). 또한 집중타당도 검증에서도 각 측정변수들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 ‘종부세완화’에 대한 각 변인별 타당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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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변수

(Cronbahch's α) 측정문항
비표준화

요인부하량

표준화

요인부하량
t값

쌀직불금

쟁점관여도

(.768)

중요성 1.000 .671 -

관련성 1.119 .649 16.150***

생각 빈도 1.394 .870 15.629***

블로그

자아효능감

(.866)

믿음 1.000 .816 -

확신 1.134 .920 27.060***

극복의지 .944 .749 24.250***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

(.885)

의견(논평, 주장) 쓰기 1.000 .860 -

해설(평가, 비교, 분석) .947 .859 32.788***

사실확인(원자료 링크) .968 .644 21.321***

오류수정 .791 .530 16.688***

현장보도 1.023 .822 30.498***

언론감시 1.154 .847 32.024***

종부세완화

쟁점관여도

(.781)

생각 빈도 1.000 .689 -

관련성 1.121 .707 17.067***

중요성 1.142 .829 16.906***

블로그

자아효능감

(.866)

믿음 1.000 .831 -

확신 1.075 .897 27.336***

극복의지 .986 .760 24.704***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880)

의견(논평, 주장) 쓰기 1.000 .864 -

해설(평가, 비교, 분석) .980 .857 32.629***

사실확인(원자료 링크) .991 .646 21.386***

오류수정 .761 .506 15.753***

현장보도 1.044 .803 29.376***

언론감시 1.123 .831 31.064***

<표 1> 쟁점 별 상황이론 모델의 잠재변인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N=895)

 주. ***p<.001.

2) BPS모델의 구조모델 적합도 및 가설 검증

BPS모델에 따른 가설은 구조방정식모델을 통해 검증하는 절차를 밟았다. 
BPS모델이 쟁점을 중심으로 뭉쳐진 공중을 일상적, 잠재적, 제약적, 활동적 공

중 유형으로 유효 적절히 분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데 있으므로 구조방

정식모델의 적합도의 유의성을 확인한 후, 모델의 경로별 유의성을 판단하는

단계를 밟았다. 먼저, ‘쌀직불금’과 ‘종부세완화’ 쟁점별로 분석할 BPS모델의

적합도 검증용 구조방정식은 <그림 2>와 같다.1) 

1) 적절한 구조모델 적합도와 안정적 잠재변수 추정을 위해, 6개의 저널리즘적 활동 측정 항

목을 3개의 측정항목으로 묶어(parceling) 분석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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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적합도  df  /df CFI TLI Standardized RMR RMSEA

쌀직불금 65.810 25 2.742 .990 .985 .028 .044

종부세완화 81.569 25 3.398 .985 .978 .035 .052

<그림 2> 모델 적합도 검증을 위한 BPS모델의 구조방정식모델

<그림 2>의 BPS모델의 구조방정식모델을 ‘쌀직불금’과 ‘종부세완화’ 쟁점

별로 구조방정식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표 2>과 같다. 

<표 2> 각 쟁점별 상황이론의 구조모델 적합도

구조방정식모델의 적합도에 대한 해석 기준은 일반적으로, Standardized 
RMR의 경우는 .05 이하면 우수하고, RMSEA의 경우는 .06이하이면 적절한 적

합도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또한 TLI와 CFI는 .95이상이면 좋은 적

합도로 해석한다. 이러한 적합도 기준으로 해석한 결과, 두 가지 연구쟁점 모

두에서 BPS모델의 구조방정식모델은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최소 TLI, CFI =.978, .985; 최대 Standardized RMR, RMSEA, =.035, 
.052). 결국 BPS모델의 구조방정식모델은 블로거 공중을 분류하는 모델로서 적

절한 모델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BPS모델은 전체적인 구조모델

로서 블로거들의 쟁점에 대한 지각과 그들의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대한 인과적 관계를 적절히 반영해 주는 모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BPS모델의 경로를 분석하는 절차를 밟았다. 
BPS모델 검증을 위한 가설 1-1은 ‘쟁점관여도는 저널리즘적 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는 ‘블로그 자아효능감은 저널리즘 활동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들 가설의 검증은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와 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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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표준오차)

표준화

경로계수

채택

여부

쌀직불금
쟁점관여도→저널리즘적 활동 .357(.042) .369*** 채택

블로그 자아효능감→저널리즘적 활동 .326(.041) .307*** 채택

종부세완화
쟁점관여도→저널리즘적 활동 .277(.043) .265*** 채택

블로그 자아효능감→저널리즘적 활동 .375(.040) .377*** 채택

를 토대로 검증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의 쟁점인 ‘쌀직불금’과 ‘종부세완화’ 쟁
점 별 BPS모델의 가설 검증결과가 <표 3>에 제시되었다. 
먼저, ‘쌀직불금’ 쟁점에 따른 BPS모델의 가설검증 결과를 보면, 쟁점관여

도가 저널리즘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B=.357, p<.001). 블로그 자아효능감도 저널리즘적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B=.326, p<.001). 다음으로

‘종부세완화’ 쟁점에 대한 BPS모델의 가설검증 결과를 보면, 쟁점관여도가 저

널리즘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B=.277, p<.001). 블로그 자아효능감도 저널리즘적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B=.375, p<.001). 따라서 ‘쌀직불금’
과 ‘종부세완화’ 쟁점 별 BPS모델의 연구가설 1-1, 1-2는 채택되었다.

<표 3> BPS모델의 가설 검증

    주. 1. r =쟁점관여도와 블로그 자아효능감의 상관관계 값

       2. ***p<.001

3) BPS모델에 따른 블로거 공중별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 비교

BPS모델에 따른 마지막 연구가설은 ‘활동적 블로거 공중은 다른 공중유형

들 보다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 수준이 높을 것이다.’이다. 이는 BPS모
델에 따른 활동적 공중이 일상적, 잠재적, 제약적 공중들 보다 높은 저널리즘

적 커뮤니케이션 행동 수준을 보일 것임을 예측하고 이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BPS모델에 따른 블로거 공중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일원

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쌀직불금’ 과 ‘종부세완화’ 
쟁점 모두에서 블로거 공중유형별 집단 간의 동변량성(homoscadasticity)이 확

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쌀직불금: Levene 값=4.472(3, 891), p=.004; 종부

세완화 Levene 값=3.570(3, 891), p=.014).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다 집단 간 차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의 동변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박성현․조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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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공중유형

쌀직불금 쟁점 종부세완화 쟁점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

[n, M(SD)]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

[n, M(SD)]

활동적(a) 120, 3.381( .946) 105, 3.441( .918)

제약적(b) 276, 2.552(1.030) 345, 2.446(1.006)

잠재적(c) 58, 2.305( .957) 48, 2.462(1.129)

일상적(d) 441, 1.935( .876) 397, 1.989( .900)

 (df) 178.231(3)*** 147.322(3)***

사후분석 a-bc-d a-bc-d

김성수, 2004). 따라서 각 공중 유형 별 동변량성이 확보되지 않은 집단에 대

해서는 일원변량분석의 비모수적(non-parametric) 대체인 크루스칼-왈리스

(Kruskal-Wallis) 검증을 이용하였다(Westfall & Young, 1993). 또한 사후분석

(Bonferroni test)을 이용하여 다중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가 <표 4>에 제시되어있다.

<표 4> BPS모델에 따른 블로거 공중유형별 집단 간 차이 분석

주. 1. ***p<.001
   2. a, b, c, d 집단 간 차이는 p=.05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

   3. 값은 Kruskal-Wallis의 검증 통계량임.

‘쌀직불금’와 관련한 블로거 공중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표 4>에 나타

난 바와 같이 활동적 공중을 120명(13.4%), 제약적 공중을 276명(30.8%), 잠재
적 공중을 58명(6.5%), 일상적 공중을 441명(49.3%)으로 구분하였다. 마찬가지

로 일상적 공중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약적, 활동적, 그리고 잠재

적 공중 순으로 나타났다. ‘종부세완화’ 쟁점과 관련한 블로거 공중유형별 차이

를 살펴보면, 활동적 공중을 105명(11.7%), 제약적 공중을 345명(38.5%), 잠재
적 공중을 48명(5.4%), 일상적 공중을 397명(44.4%)으로 구분하였다. 마찬가지

로 일상적 공중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약적, 활동적, 그리고 잠재

적 공중 순으로 나타났다. 
BPS모델에 따른 ‘쌀직불금’ 쟁점의 블로거 공중유형별 집단 간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8.231, p<.001). 또한 ‘종부세완화’ 쟁점에 따른 블로거 공중유형별 집단 간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 수준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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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47.322, p<.001). 이 두 쟁점에서 활동적 공중과 타 공중과의 사후 검

증에서도 활동적 공중이 일상, 잠재, 제약적 공중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저널리

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쌀직

불금’과 ‘종부세완화’ 쟁점에서 본 연구의 가설 2는 모두 채택되어 BPS모델이

블로거 공중 세분화 모델로서 유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1997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블로거들을 PR관점에서 유

효 적절히 분류하고 세분화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지금까지 활동적 공중을 식별하는데 그 가치와 유

용성을 인정받아 온 그루닉의 상황이론을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블로고스피어 환경을 고려하여 활동적 블로거 공중의 좌표를 식

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그루닉의 공중세분화 모델(상황

이론)의 수정모델인 BPS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기존 상황이론의 변인

인 문제인식과 관여도 변인을 통합하여 쟁점관여도 변인을 도출했다. 또한 온

라인 공간에서 단선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제약인식 변인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블로그 자아효능감 변인으로 대체하였다. 더불어 블로거들의 수동적인

대중 매체 소비행동이 아닌 실제 그들의 적극적인 블로깅 패턴을 연구모델에

반영하기 위해 블로거들의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 변인을 종속변인으

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BPS모델에 따르면 블로거들은 쟁점을 중심으로

활동, 제약, 잠재, 일상적 공중으로 분류 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실제, ‘쌀직

불금’, ‘종부세완화’ 쟁점을 중심으로 895명의 블로거들이 BPS모델에 따라 어

떻게 4개 공중유형으로 유효 적절히 분류가능한지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황이론의 수정모델인 BPS모델의 유용성을 다단계로 확인할 수 있

었다. BPS모델은 적절한 모델 적합도를 갖는 구조모델로 판명되었다. 또한

BPS모델을 구성하는 각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 가설들이 모두 유의미하게

검증되어 모델 구성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쟁점관여도와 블로그 자아효능감, 그리고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

변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모델이 블로고스피어 상에서 쟁점을 중심으로 뭉쳐진

블로거들의 블로깅 패턴을 간명하고 적절히 설명해 주고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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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황이론의 제약인식 변인이 블로그 자아효능감 변인으로 대체 가능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개인이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여 변화를 이

뤄낼 수 있는가를 지각하는 정도로 측정한 제약인식 변인은 단선적으로 인간

의 심리적 상태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고스피어에서 활동하는 블로거들

의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한계를 갖는다고 봤다. 블로그 자아효능감 변

인이 포괄적으로 블로거들의 제약인식을 설명해줄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분

석을 통해 블로그 자아효능감 변인이 블로거 공중 세분화 연구에 유용한 변인

으로 간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블로거들의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

을 예측하는 중요 변인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BPS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블로거 공중을 활동적, 제약적, 잠

재적, 그리고 일상적 블로거 공중으로 적절히 분류해주고 있음을 집단 간 차

이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BPS모델에 따른 활동적 블로거 공

중이 다른 유형의 블로거 공중들보다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 수준이

높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블로거 공중 세분화 모델인 BPS모

델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상황이

론의 수정과 개선이다. BPS모델은 공중 세분화 이론인 상황이론을 모태로 한

다. 상황이론에 관한 선행연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황이론의 블로고스피어

적용한계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상황이론을 중심으로 문제인식과

관여도 변인을 통합하여 쟁점관여도를 제시하고, 제약인식 변인과 블로그 자

아효능감 변인 대체하였으며, 그리고 종속변인에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

동 변인을 반영함으로써 상황이론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또 실증적으로도 BPS

모델은 블로거들의 쟁점에 대한 지각과 그들의 블로깅 행동을 정확히 진단하

는 구조방정식모델 적합도를 가졌으며, 블로거 공중을 유효 적절히 분류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목표 공중으로서 블로거 집단의 좌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해 주었다. 블로고스피어에서 활동하는 소위 파워 블로거나 역량 있는 전략적

목표 공중으로서 블로거들을 식별하는 연구가 미비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PR

관점에서 쟁점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목표공중인 블로거 공중을 식별할 수 있

는 간명한 모델을 상황이론을 수정하여 제시한 것에 의의를 가진다.

둘째, 이 연구가 상황이론의 수정을 위해 BPS모델을 제시하면서 구성한

블로그 자아효능감과 저널리즘적 활동 변인의 가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

저, 블로그 자아효능감 개념을 전통적인 사회심리연구에서 제시한 자아효능감

연구들로부터 정치효능감, 컴퓨터 효능감, 인터넷 효능감, 그리고 웹 이용자

효능감 연구에 이르는 다양한 연구흐름을 검토하여 구성한 블로고스피어의 자

아효능감 개념이다. 블로그 자아효능감 변인은 블로거들의 구체적인 사회정치

및 경제적 활동을 예측하거나 그들의 활동을 설명하는 매개변인으로 유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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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더불어 이 연구는 블로거의 사회정치적 파워가 발현되는 근원이 그들

의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에서 기인된다는 이론적인 논의를 제시였을

뿐만 아니라,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 변인을 구성하는 지수들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기본적인 저널리즘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블로고

스피어에서 주창하고 있는 저널리즘 가치를 전통적 저널리즘 개념과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세부적인 블로거의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 변인의 지수

들을 구성하고 이 변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냈다. 이러한

과정으로 도출된 블로거의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 변인은 차후 블로그,

블로거, 그리고 블로고스피어의 파워를 논하는 연구에서 핵심적인 구성체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이 연구가 구성한 활동적인 블로거공중 식별모델이 검증되

어, PR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였다고 본다. BPS모델은 PR

실무자가 전략적 목표 공중으로서 활동적 블로거 공중을 식별할 수 있는 이론

적이고 실용적인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PR실무자들이 BPS모델을 통해

저널리즘적 커뮤니케이션 행동 수준이 높은 블로거 공중을 적절히 식별하고

이들과 호의적 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다면, 블로고스피어에서 다양한 PR프로

그램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제시한 블로거 공중 세분화 모델 연구는 추가적으로 보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BPS모델 변인의 일부 삭제 또는 추가를 통해 모델을

정교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모든 이론과 모델이 그렇듯 지속적인 모델의

수정과 발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우선 BPS모델의 변인을 새롭게 구성

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작업을 통해서 쉽게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쟁점관여도와 블로그 자아효능감 변인 이외에 공중의 조직체에 대한 긍

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 또는 입장을 하나의 변인(valence)으로 해서, 공중을

더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차후 연구는 이러한 모델 정교화 작업을 통해

블로거 공중 세분화 모델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쟁점을 중심

으로 BPS모델의 유용성을 검증하여 모델의 외적 타당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셋째, BPS모델의 실무적 유용성 제고가 필요하다. 온라인 설문 조

사방법으로 인해 쟁점관여도와 블로그 자아효능감 변인을 측정해 낼 수 있지

만, PR실무자들에게는 설문조사 보다는 비간섭적(non-intrusive) 조사방법을

더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후 연구는 내용분석 혹은 사회적 연결

망 분석 등을 동원하여 블로거 공중 세분화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차후 블로거 공중 세분화 연구가 더욱 풍족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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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 Blogger Publics' Coordinates in the Blogosphere: 
The Blogger Public Segmentation (BPS) Model

Traditionally, public segmentation research has mainly used the Grunig's 
Situational Theory. However, the theory lacks in diagnosis of bloggers' journalistic 
roles or their message production behaviors since it assumes that people, as mere 
passive recipients, are merely situated at the end of the media’ communication 
proces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new segmentation model for bloggers, PBS 
(Blogger Public Segmentation) model, and to prove the model's availability in ap-
plication to real socio-political issues. It is estimated that the model categorizes 
bloggers as active, constrained, potential, and routine publics. Results from analyz-
ing 895 samples collected by an online cross-sectional survey indicate that the BPS 
model has significantly segmented bloggers into four group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BPS model systematically represents the phenomenon of the blogosphere 
and typologises blogger publics parsimoniously. Thus, this research provides a mile-
stone to find influential target bloggers for an organization, and guides theoretical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on blogger public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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