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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피플미터 기반의 시청률만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IPTV 셋탑박스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청률을 실험적으로 제안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

구에서는 IPTV 3사의 셋탑박스 로그데이터를 표본없이 모두 취합하여 시청기록 전수 데이터를 

구축하여 시청률을 산출하고 이를 피플미터 기반 방식의 전통적인 시청률 지표인 닐슨 시청률

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IPTV 셋탑박스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청률은 닐슨 시

청률에 비해 평균 약 50~60% 규모로 집계되었으며, 닐슨 시청률과의 상관계수는 .95이상 수

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IPTV 셋탑박스 로그데이

터 기반의 시청률지표의 특성을 살펴보고, 산업 내 활용될 수 있는 시청률 지표로서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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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는 인터

넷망을 활용하는 TV 서비스 시스템으로 유료방

송 시장 점유율 56.1%(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에 해당하는 매체이다. 지상파 광고의 영

업 손실은 갈수록 커지는 반면, IPTV의 방송사

업매출은 2020년 4조 2,836억 원에서 2021년 

4조 6,368억 원으로 증가하였다(방송통신위원

회, 2022). IPTV의 광고 매출은 2021년 1,056

억 원, 2022년 예상 광고 매출액은 1,085억 원

으로 광고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제일기획, 

2022). IPTV는 전통적인 TV 매체에 비해 다양

한 콘텐츠의 활용이 가능한 점과 더불어 디지털 

기술을 통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광고 집행 

또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박현수, 2019). 

방송 매체에서 시청률이란 방송사업자의 콘

텐츠 전략 수립, 광고주의 광고전략 수립에 있

어 기준점이 되는 지표로서 방송 콘텐츠 산업과 

광고 산업에서 화폐와 같은 역할을 한다(조성호 

외, 2012). 방송사업자 관점에서 시청률은 콘텐

츠의 영향력을 대변하는 지표로서 방송 콘텐츠 

시장 내에서 활용되며, 광고 집행을 위한 미디

어플래닝 단계에서는 광고를 집행할 최적의 위

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

이다.

국내에서 통용되는 시청률은 닐슨 코리아와 

TNmS 코리아의 시청률이 대표적이다. 두 기관 

모두 TV에 ‘피플미터기’라는 시청률 측정 장치

를 부착하여 패널로 지정된 가구와 개인이 시

청 중인 채널의 방송을 트래킹하는 ‘피플미터

(People Meter)’ 기법을 사용하는데, 이를 기반

으로 산출된 시청률은 패널이 실제로 TV를 시

청하는 시점의 시청 활동을 가구별, 개인별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현재 세계적으

로도 가장 널리 쓰이는 시청률 조사방식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TV시청률 규모가 감소하

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추세속에서 피플미터 

기반의 시청률은 표본오차 이슈로 인해 문제점

이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TV 보유 가

구 수는 대략 2,102만 가구이며, 국내 시청률 조

사기관에서 대략 4,000가구의 패널을 활용한다

는 점을 감안한다면, 패널 1가구의 시청여부에 

따라 약 0.025%, 패널 10가구의 시청여부에 따

라 약 0.25%의 시청률 변동이 발생한다. 시청률 

규모가 5%, 10% 수준으로 나타나는 TV프로그

램에서는 이러한 0.025%~0.25% 수준의 표본

오차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시청률이 

1%에 못미치는 0%대의 TV프로그램들에게는 치

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3월 

수도권 기준 TV프로그램 시청률을 살펴보면 3

월 한달 국내에서 방영된 109,690개의 TV프로

그램 중 약 40%에 해당하는 44,157개의 TV프

로그램의 시청률이 0%로 나타나고 있다. 0%시

청률이 나타나는 TV프로그램들의 시청자가 실

제로 0명이지는 않을 것이나, 앞서 언급한 패널 

표본오차로 인해 0%로 집계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특히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변화

함에 따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프로그램보

다는 1% 미만의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프로그

램의 비중이 커지게 된 상황에서(이종영, 2011) 

이러한 시청률 0%집계 현상은 TV프로그램과 

그에 붙는 TV광고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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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 같은 시청률 0% 집계현상을 보

완할 방안으로서 IPTV 셋톱박스의 로그데이터 

활용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IPTV 셋톱박스에 

축적된 가구별 시청 로그 데이터는 전수조사 수

준의 시청률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여 기존 패널 

조사를 거쳐 확보되는 피플미터 시청률 지표와

는 성격이 다르다. 전수조사 수준의 시청률 데

이터는 전체 가입자에 대한 시청 데이터를 추출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시청률을 보이는 프로

그램뿐만 아니라, 낮은 수준의 시청률을 보이는 

프로그램에서도 실제 시청 수준이 측정되기에, 

시청률 규모가 낮은 TV프로그램일수록 패널 기

반으로 추측한 시청률 데이터보다 비교적 정확

한 시청률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IPTV 로그 데이

터를 활용한 시청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안을 위해 진행되었다. 구체

적으로 국내 최초로 IPTV 3사의 셋톱박스를 활

용해 전수조사에 가까운 가구의 시청 데이터를 

확보, 분석하여 IPTV 통합 시청률을 산출하여 

새로운 기준의 시청 지표 개발 방향에 대한 인

사이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문제 
설정

1) 시청률 지표의 종류와 의미

시청률은 시청자의 특정한 TV의 채널 혹은 

프로그램 시청행위에 대한 추정치를 의미한다. 

시청률과 관련된 지표로는 Rating, GRPs, HUT, 

PUT, 시청 점유율 등이 존재한다. Rating은 시

청률, 청취율, 열독률 등을 모두 대표하는 지표

로 전체 수용자 중 매체와 비히클에 노출된 수

용자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현한 것이다. 시청률 

지표로 많이 활용되는 GRPs는 앞서 말한 

Rating의 합을 나타내는 지표로 특정 기간 특정 

타겟에게 집행된 광고 캠페인 비히클들의 

Rating 합이라고 할 수 있다.

TV의 노출 정보를 측정하는 단위로는 HUT, 

PUT, 점유율과 같은 지표가 있다. HUT(Household 

Using Television)은 특정 시간대에 TV를 사용

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다. PUT(People Using Television)은 HUT과 

유사하지만 시청한 가구가 아닌 개인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이다. 즉, 특정 시간대에 

TV를 시청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러한 시청률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

청률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시청률 조사

를 통해 파악한 TV 이용자 수, 특정 프로그램의 

시청 비율 등의 정보에 대한 획득이 선행되어야 

다양한 시청률 지표를 산출할 수 있다. 

시청률 조사를 기반으로 계산되는 시청률이

라는 지표는 광고를 사고파는 광고 거래 생태계 

속에서 화폐, 통화와 같은 기능을 해왔다(오세

성, 임정수, 2014). 시청률이란 국민의 미디어 

이용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

료(정용찬 외, 2007)이다. 시청률 지표를 통해 

국민의 TV 이용 행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이 소비하는 방송 콘텐츠는 무엇인지 등을 인

구통계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광

고주는 시청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체 시간 구

매 전략을 수립한다. 방송사업자들의 경우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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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콘텐츠 평가지표로 활용하기도 하며, 시청

률에 따라 방송 편성 전략을 수립한다(이호철, 

2014).

2) 피플미터 기반 시청률 지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TV 시청률은 시청률 

조사기관의 피플미터 기반 시청률 조사로 산출

된다. 일부 해외국가들의 경우 전통적인 시청률 

조사방식을 거쳐서 기계식 시청률 조사에 해당

하는 피플미터 방식이 자리를 잡게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피플미터 방식 조사가 

시작되었다. 피플미터란 TV에 ‘피플미터기’라

는 시청률 측정 장치를 부착하여 시청하고 있는 

채널의 방송을 트래킹하는 기법이다. 피플미터

는 이전의 전화 조사법, 일기식 조사법과 같은 

고전적인 조사 방법들에 비해 그들의 한계점을 

극복한 획기적인 시청률 조사 방법이다(오세성, 

허지수, 2004). 과거에는 사람들의 기억을 바탕

으로 시청률을 산정하였다면, 피플미터를 활용

한 시청률 조사는 실제로 TV를 시청하는 시점

에 시청 활동을 기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 진

화했다. 최근까지 사용되고 있는 피플미터는 시

청 시점의 실측 시청률을 시청자 개인별로 측정

하여 집계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갖는다.

피플미터 기법이 기존의 시청률 조사 기법의 

한계점을 극복했다는 점과 방송산업 생태계 내 

피플미터를 활용한 시청률이 지배적인 것은 자

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피플미터 기법으로 시청

률을 산출하는 과정 중 간과된 몇 가지 요소들

은 시청률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피플미터를 통한 시청

률 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학술적, 실무적 쟁

점들이 제시되어왔다. 

첫째로, 피플미터는 패널 통계치를 활용한 추

정치라는 점이다. 통계청 추정 국내 가구 수는 

2022년 기준 2,145만 가구이며 2021년 국내의 

TV 보급률이 98%임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TV

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수는 대략 2,102만 가

구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국내의 피플미터 기

관은 약 3,000~4,000가구의 패널 가구의 피플

미터 기반 자료 수집을 통해 시청률을 산정하

며, 4,000가구의 조사치를 활용한 시청률의 경

우 패널 1가구당 국내의 약 5,255가구를 대표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청률 조사기관은 각 사

의 엄격한 사전 조사로 패널을 선정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패널 조사의 통계치로 대한민국 전

체 가구의 TV 시청 행태를 추정하기에는 시청

률이 매우 낮은 프로그램들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이러한 피플

미터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체 방안으로

서, VBM(viewing behavior measurement), 

PPM(portable people meter), 통합 시청률, 콘

텐츠 파워지수 등이 제시되어오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정용찬 외, 2007; 김관규, 안홍

엽, 2008; 이종영, 2011; 오세성, 임정수, 2014; 

황성연, 2014; 최재원 외, 2015; 김효규, 김기

주, 2017; 강명현, 2018; 김월주, 2018).

둘째, 국내 피플미터 조사기관 대부분의 분석 

기준 시간은 ‘1분’이라는 점이다. AGB 닐슨과 

TNmS 모두 방송 시간 내 1분 단위의 시청률 평

균을 시청률로 계산하며, 두 조사기관 모두 1분 

중 30초 이상을 본 것을 시청 여부의 기준점으

로 삼는다. 한편, 양 사의 1분 산출 방식에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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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존재한다. 닐슨의 경우 15시 20분 15초와 

15시 20분 45초에 시작한 프로그램 모두 15시 

20분 시작 시청률로 산입하지만, TNmS의 경우 

각각 15시 20분, 15시 21분 시작 시청률로 산입

한다(황준호, 김대규, 2010; 조성호 외, 2012). 

분 단위의 시청률에 대한 문제점은 다양하게 제

기되어 왔다(정용찬 외, 2007; 하재연 외, 2009). 

국내에서 시청률의 초 단위 측정이 중요시되기 

시작한 기점은 광고 순서 지정제도 활성화 이후

이다. 특정 위치에 광고를 삽입할 때 프리미엄

을 주는 CM 순서 지정의 활성화 이후 해당 위치

에서의 광고 집행이 그만큼의 가치를 하는 것인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분 단위 시청률 

측정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시사되는 것이 바

로 분 단위 시청률은 서로 다른 시청률을 갖는 

4개(총 60초 분량)의 광고물 시청률이 모두 동

일하게 산출된다는 점이다(하재연 외, 2009). 

비단 광고 시청률뿐 아니라 프로그램 시청률도 

어떤 배우의 장면, 어떤 PPL의 장면 시청률이 

높은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도 초 단위 시

청률 측정이 요구된다(오세성, 임정수, 2014). 

따라서, 국내에서는 광고 시청률을 초 단위로 

측정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TV 프

로그램의 시청률 또한 실시간 초 단위 시청률을 

집계하는 기관이 등장하기도 했다.1) 시청률 지

표의 분 단위 측정 방식과 조사기관별 상이한 

기준점과 같은 한계점은 1%, 2%에 희비가 엇갈

리는 시청률 지표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작지 않

은 문제점이다(이종영, 2011).

셋째, TV 시청자들의 다채널 방송(케이블TV, 

1) ATAM (http://www.atam.co.kr/page/atam.php)

위성방송, IPTV) 시청 점유율이 증가하며 시청 

시간이 분산되고 있지만, 피플미터는 이를 정확

하게 반영하지 못한다(이종영, 2011). 2022년 

상반기 기준 유료 방송 6개월 평균 가입자 수는 

2021년 하반기 대비 37만 명이 증가한 3,600만 

5,812명이며, 특히 IPTV의 유료 방송 시장 점유

율은 56.1%로 증가하여 높은 시청 점유율을 차

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이러한 다

채널 방송 특성상 케이블 채널 서비스 공급자별

로 채널 번호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

기 때문에 측정되는 데이터의 정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이종영, 2011). 피플미터 패널 구

성 시 유료 방송 가입자 가구의 경우 다양한 상

품 가입자의 현황을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

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초 조사 작업을 

수시로 보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정용찬 

외, 2007). 이러한 다채널 방송 시청률 집계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추후 VBM 데이터 활용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김관규, 안홍엽, 2008). 

넷째, 피플미터 조사방식은 단일 미디어만을 

이용하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미디어를 동시에 

활용하는 크로스 미디어 유저의 정확한 시청률 

산출이 어렵다(오세성, 임정수, 2014; 김관규, 

2014).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미디어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

는 빠르게 변화하며 TV 수상기 이외 매체의 시

청 시간 역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방송통신

위원회, 2022). 2022년 기준 국내 디지털 TV 

보유율은 98.3%로 가장 보편적인 가구 매체로 

자리 잡고 있다. 그와 동시에 개인 스마트폰 보

유율은 93.4%로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

며, 매체 이용의 개인화를 촉진하였다(한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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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책연구원, 2022). 이러한 미디어 이용 행

태의 변화는 OTT 서비스 이용의 증가를 가져왔

다. 2022년 기준 OTT 서비스 이용률은 81.7%

로 2019년 41.0%였던 것과 비교하여 약 2배 증

가하였으며 2020년 발생한 코로나로 인한 팬데

믹 상황이 빠른 증가세에 영향을 끼쳤다(정보통

신정책연구원, 2022). OTT 시장의 성장으로 유

추할 수 있듯이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플미터

는 크로스 미디어 유저의 미디어 이용 행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시청률을 산출하는 과정에

서 어려움이 존재한다(오세성, 임정수, 2014).

다섯째, 피플미터는 가구 내에서 발생하는 

TV 시청률 산정이 가능하나, 집 밖에서 이루어

지는 시청행위의 측정은 상대적으로 어렵다. 가

구 외의 콘텐츠 시청을 연구한 결과, 이미 2006

년에 전체 TV 시청 비율 중 약 13.8%가 가구 밖

에서의 TV 시청행태를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

었으며, 이는 미국의 2005년 휴대용 피플미터

를 활용한 외부 시청률 보고 내용과 유사한 결

과였다(박현수, 부경희, 2006). 현재 시점에는 

집 밖 시청이 더 크게 발생하고 있음은 매우 명

백하다. 또한, 다양한 뉴미디어들이 등장하며 

콘텐츠는 더 이상 집에서만 소비할 수 있는 존

재가 아니다. 황성연(2016)에 따르면, 스마트 

미디어로 인해 매체 이용환경이 급변하며 TV로 

특정 장소(가구 내)에서 특정 시간(방송 시간)에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에서 뉴미디어로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든 콘텐츠를 보는 환경으로 변화

하였다. 이는 앞서 제시한 크로스 미디어 이용 

반영이 어려운 피플미터의 특성과도 일맥상통

한다. 이렇듯 가구 내의 시청률 산정을 위해 디

자인된 피플미터는 개별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시청 점유율이 실제보다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정용찬 외, 2007; 이종영, 2011; 황성연, 2016).

미디어 이용 행태의 가장 기본적인 평가지표 

역할을 하는 시청률 지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

해서는 그 신뢰성과 타당성의 확보가 필수적이

며(오세성, 허지수, 2004), 이러한 배경에서 오

늘날은 미디어 산업에서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지표인 시청률 지표에 대한 보완 및 

새로운 방식의 시청률 산출이 요구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3) 로그 데이터(Log data) 기반 시청률 
조사방식의 대두

이처럼, 현재 국내외 안팎으로 목적과 방법론

적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패널 

조사 기반의 기존 시청 지표를 보완할 새로운 

지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다

(김효규, 2017). 최근 미국에서는 주요 방송사

들이 진행한 기존 시청률 지표의 인증 보류 요

청을 MRC가 받아들였다(Kimberlee, 2021). 이

에 따라 기존 시청률 데이터를 활용하여 TV 광

고의 단가를 책정하던 방송사와 미디어 기업들

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청률 지표에 대한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는 시청자들의 

변화된 시청 형태를 반영한 새로운 시청률 지표

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021년 7월 미국 방송사와 콘텐츠 제작사가 속

해 있는 광고 협회 VAB(Video Advertise Bureau)

는 스마트TV 시청률 조사기관 iSpot.TV와 협업

하여 자동 콘텐츠 인식 기술을 이용해 광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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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률을 측정하는 새로운 시청률 측정 조사방식

을 제시하였다. 스마트TV는 채널 변화 등이 실

시간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동의만 있

다면 전수조사가 가능하며, 수집된 데이터는 패

널 조사보다 더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NBC유니버설의 경우 2021년 8월 TV, 뉴미디

어, 스마트TV 등의 매체들을 합쳐 콘텐츠 시청

률을 측정하는 새로운 독립 측정 시스템 런칭 

계획을 밝혔다. 이는 각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

을 TV 대신 스트리밍, 모바일, VOD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최근 시청 행태

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광고주들이 시청률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쇼핑 습관이나 소셜 미디어 

이용 행태와 같은 세부적인 성향까지 원하고 있

는 상황에서 NBC유니버설의 이러한 발표는 기

존의 TV 오디언스 측정 방식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NBC유니버설은 이 같은 계획을 스트

리밍 회사인 Conva, Dumbstruck, Truthset과 

데이터 회사인 ComScore와 DataPlusMath를 

포함한 총 54개 회사에 제안서를 보냈으며 그중 

80%에 달하는 업체들의 답변을 수렴한 것으로 

발표하였다(Steinberg, 2021).

살펴본 최근 해외 사례들을 요약하면, 새로운 

시청률 지표 개발이 주로 기기에서 생성하는 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기에서 생성된 로그 데이터는 대표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뛰어난 장점이 존재한다. 또한 

오디언스 기반의 미디어 데이터라는 점에서 더

욱 상세한 시청자들의 콘텐츠 소비행태를 분석

할 수 있다는 큰 효익이 존재한다.

4) IPTV 로그 데이터(Log data) 기반 
시청률의 가능성

IPTV 셋톱박스 로그 데이터는 인터넷 프로토

콜을 이용하여 가입자 전체에 대한 일관된 시청

률 데이터 집계가 용이하다. 또한, 가입자 전수 

데이터이기 때문에 표집 오차가 기존 집계 방식

과 비교하여 적다는 점에서 시청률 개발 데이터

로 활용이 가능하다(MediaExpert, 2014). 

셋톱박스 로그 데이터를 활용한 해외 연구는 

주로 VBM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2016년 Dell emc에서 진행된 Set-Top Box 

Analytics가 있으며, 해당 연구는 2015년 3월, 

한 달간 보스톤 지역의 TV 구독자 5,000명의 

셋톱박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CBS, NBC, FOX, 

그리고 ABC 총 4개 채널에 대한 시청 패턴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PI(Propensity Index, 

성향 지수) 지표를 활용하여 표본을 Avid 그룹, 

Normal 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주 시청 시간대와 총시청 시간, 관

심 프로그램 카테고리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Chang, Kauffman, Son(2013)은 2011년 10

월 한 달간의 셋톱박스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초 

단위 데이터로 집계되는 셋톱박스 시청률 데이

터를 분 단위 시청률로 변환하였으며 시청자 ID

별 셋톱박스 총시청 시간 중 개별 채널이 차지하

는 비율을 분류하여 시청자들의 시청 패턴 클러

스터를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시청 패턴 클러

스터 간의 유의미한 시청 패턴 차이를 발견하였

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TV 프로그램 장르, 시간

대와 같은 TV 프로그램 특성별 시청 패턴 클러

스터 분석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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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진행된 셋톱박스 데이터를 활용한 

시청률 연구는 배효승, 신소연, 이상우(2012)의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에 활용된 IPTV 데이터

는 KT ollehTV 데이터로 KBS1, KBS2, MBC, 

SBS 지상파 4개 채널에 대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1년간 집계된 월평균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연구를 통해 IPTV 시청률 

데이터와 기존 시청률 방식인 TNmS 시청률 간 

시청률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기존 시청률 

데이터와 IPTV 데이터의 연평균 시청률과 시청 

점유율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통

해 두 시청률 간 패턴의 유사성을 확인하였지만 

두 시청률의 수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당시 IPTV 가

입자 중 대다수가 아파트 공청 시설(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을 통해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고 있어 IPTV를 통하지 않고 지상파 안

테나 시설을 통해 지상파 채널을 시청했기 때문

으로 분석된다. 

한편, 2020년대에 들면서 점차 IPTV의 점유

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PTV 로그 데

이터에 대한 신뢰성과 대표성 또한 높아지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정보통신정책

연구원(2022)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IPTV를 

통한 유료 방송 가입률은 2011년 11.1%에서 

2020년 48.2%로 전체 유료 방송 가입자 중 절

반에 다다르고 있으며, 2022년 말 과학기술정

보통신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유료 방송 가입자 중 IPTV가입자 

비중이 56.1%로 나타났다2). IPTV가입자 비중 

증가는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이 이어진다면 2030년대까지 IPTV가입자 비중

이 70~80%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즉, IPTV 셋탑박스 로그데이터는 사실상 모든 

TV 시청자들의 시청 기록을 의미하게 되는 것

이며, 이는 곧 IPTV 셋탑박스 로그데이터를 집

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TV 시청률 데이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5) 연구문제 도출

이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IPTV 셋톱박스 

로그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청 행태 데이터를 집

계하고, 기존 TV 시청률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

해 새로운 시청률 지표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

된다. 선행연구의 한계로는 특정 IPTV 사만의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제한된 채널 그룹 대상으

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결과 적용의 제한이 따

2) “22년 상반기 평균 유료 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 점유율 발표”, 
2022. 11.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채널 n
채널 시청률(TNmS ↔ IPTV)

상관관계 paired t-test

KBS1 12 .652** 20.929**

KBS2 12 .597** 11.835**

MBC 12 .503* 4.253**

SBS 12 .849** 13.500**

*p<0.05, **p<0.01

<표 1> IPTV 셋톱박스 로그분석을 통한 시청률 연구 결과: TNmS와 IPTV의 채널 시청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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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는 점과 VBM 연구 혹은 기존 시청률과의 

비교 연구와 같은 단편적인 연구만을 진행하였

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IPTV 3사의 전

수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여 IPTV 시청자들의 

시청 패턴을 분류할 뿐 아니라 기존 TV 시청률

과의 상관관계 분석 및 비교분석을 통해 새로운 

시청률 지표를 제안하며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

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시청률 데

이터는 닐슨 시청률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IPTV 통합시청률과 상관관계 분석, 수치 차이 

검증, 채널그룹에 따른 시청률 비교분석, 시간

대에 따른 시청률 비교분석, 콘텐츠 장르에 따

른 시청률 비교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IPTV 데이터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시청률 지표로서 역할 수행

을 위함과 동시에 IPTV 시청률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역할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

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

였다.

연구문제 1. IPTV 통합시청률과 피플미터 기반 시청률이 어떠

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1-1. IPTV 통합시청률과 피플미터 기반 시청률

이 채널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1-2. IPTV 통합시청률과 피플미터 기반 시청률

이 장르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1-3. IPTV 통합시청률과 피플미터 기반 시청률

이 시간대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1-4. IPTV 통합시청률과 피플미터 기반 시청률

이 요일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IPTV 통합시청률이 피플미터 기반 시청률을 보완

할 수 있는가?

3. 연구방법

1)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IPTV 3사의 통합시청률을 산출한 

뒤 이를 분석하는 연구로 IPTV 통합시청률을 

산출하기 위해 IPTV 3사의 시청률 로그 데이터

를 제공받아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2021년 3

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의 셋톱 단위 

실시간 시청 데이터를 채널별, 분 단위 시청 가

구 수 형태로 전달받았다. 이때, 분 단위 시청 

가구 수의 경우 1분마다 10초 이상/20초 이상

/30초 이상/40초 이상/50초 이상/60초 전체 시

청 등과 같이 나뉘어 기록되었으며(C사 제외),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해당 1분 동안 10초 이상 

시청한 가구들을 유효 시청 셋톱 수로 정의하여 

구분 상세

데이터 수집기간 2021.03.01. ~ 2021.03.31. (총 31일)

데이터 수  총 2,140,489개 (각 IPTV 사별 714,240개)

데이터 단위 분 단위 시청 셋톱 수(1분 중 10초 이상 시청 시 유효 처리)

분석 채널
KBS2, KBS1, MBC, SBS, 채널A, JTBC, TV조선, MBN, 연합뉴스TV, SPOTV, YTN, OCN, tvN, 채널차이나, 애니원

(총 15개 채널)

<표 2>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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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진행하였다.

한편, IPTV 시청률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

에서 IPTV 3사의 프로그램 명칭 통일 이슈, 

IPTV 시청률 데이터의 표준화 이슈 등의 고려

가 필요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준 시청

률 지표로서 널리 활용되는 데이터 중 하나인 

닐슨 아리아나의 시청률 데이터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PTV 데이터 수집 기간과 

동일한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31일간의 닐슨 아리아나 기준 프로그램 시청률 

데이터를 추출하였으며, 수도권/가구 시청률 

조건으로 데이터를 집계하였다. 추출된 데이터

의 변수는 채널, 년, 월, 일, 프로그램 시작시

간, 프로그램 종료시간, 프로그램명, 시청률을 

기준으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2가지의 데

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주 분석 대상 데이터인 

IPTV 3사의 분 단위 시청 셋톱 수 데이터와 닐

슨 아리아나의 프로그램별 가구 시청률 데이터

가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IPTV 3사의 시청 셋

톱 수 데이터의 통합 과정에서 프로그램명 등과 

같은 표준화 기준 설정과 IPTV 통합시청률 데

이터의 통계적 신뢰도 확인 등을 위하여 닐슨 

아리아나의 시청률 데이터를 보조적으로 활용

하였다.

2) 데이터 처리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IPTV 3사 전수조사 데

이터는 행 기준 200만 개 이상의 빅데이터 규모

이므로, Excel이나 SPSS와 같은 통계분석 프로

그램 환경이 아닌 R 또는 Python과 같은 랭귀

지(Language) 기반의 환경에서 데이터 처리가 

진행되었다. 더불어 IPTV 3사 간의 데이터 표

준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데이터 처리 기준과 

과정이 본 연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 진행한 데이터 처리 과정을 자세히 서술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진행된 데이터 

처리 과정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으며, 구

체적으로 1) 프로그램 정보 표준화, 2) IPTV 3

사 통합시청률 산출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 프로그램 정보 표준화 처리

IPTV 3사의 각 데이터를 살펴보면 같은 프로

그램이더라도 각사마다 프로그램명이 조금씩 

상이하게 기록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KBS2의 ‘TV는 사랑을 싣고’는 IPTV 사

마다 어떤 경우는 ‘티비는 사랑을 싣고’, 어떤 경

우는 ‘공사창립기획 TV는 사랑을 싣고’로 명시

되어 있는 등, 같은 프로그램이더라도 서로 다

른 프로그램명으로 기록되어있다. 물론 날짜와 

채널, 시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통합하면 이러

한 프로그램명 일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IPTV 데이터의 경우 프로그램/광고 구분 없이 

프로그램 광고 지면까지 해당 프로그램명으로 

시청률이 표기되고 있으며, 더욱 큰 문제는 

IPTV 사마다 전CM 몇 번째, 후CM 몇 번째까지

를 해당 프로그램명으로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닐슨 아

리아나 시청률과 IPTV 3사 시청률의 비교를 위

해서는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방영 시간, 광고 

시간 등에 대해 정확히 표준화 시킬 필요가 있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닐슨 아리아나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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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표준화를 진행하였다. 이는 닐슨 아리

아나 시청률 데이터가 현재 TV 시청률 데이터

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정보 표준화 처리의 첫 단계로서 아

리아나 데이터 기준 각 TV 프로그램들의 시작

시간과 종료시간을 추출하여, IPTV 3사의 분 

단위 시청 셋톱 데이터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닐슨 아리아나 데이터에서 확인되는 프로그램

별 채널/날짜/시간 정보를 기준으로 동일한 기

준에 해당되는 IPTV 데이터에 닐슨 아리아나 

기준의 프로그램명을 대입하였으며, 이 과정에

서 같은 날짜에 동일한 명칭의 프로그램이 방영

되었을 경우, 그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구분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시간을 숫자로 표기

하여 프로그램명 뒤에 붙임으로써 고유 식별 값

을 부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닐슨 아리아나 데이터의 경우 프

로그램 시청률만을 추출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음 프로그램의 시작시간과 이전 프로그램의 

종료시간 간의 공백 시간(프로그램 광고 지면)

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PTV 데이

터를 매칭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백 시간대를 광

고 시간대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IPTV 3사의 모든 시청 셋톱 데이터를 닐슨 아리

아나 데이터 기준으로 프로그램 정보를 표준화

하였다.

(2) IPTV 3사 통합시청률 산출

IPTV 3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는 조사대

상 채널들의 특정 시간(분 단위)별 시청 셋톱 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시청률 데이터가 

아니다. 더불어 해당 가구 수를 시청률로 변환

한다고 하더라도 분 단위 시청률로 변환되는 것

이므로 프로그램별 시청률 데이터인 닐슨 아리

아나 데이터와의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다. 또

한, IPTV 3사의 데이터가 각각 제공되었기 때

문에 세 데이터를 통합하여 하나의 시청률 수치

로 변환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IPTV 3

사의 모수(가입 가구 수)가 상이하므로 이 부분 

또한 고려하여 통합시청률을 산출해야 한다. 이

러한 과정을 위해 가장 먼저 IPTV 3사의 모수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해당 모수를 각 IPTV 시

청자 수 데이터에 반영하여 분 단위 시청률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분 단위 시청률을 프로그램별 시청

률로 환산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 총 방영시간 

동안의 분 단위 시청률의 평균을 프로그램 시청

률로 산출하였으며, IPTV 3사의 시청률을 통합

하기 위해 각 IPTV 3사의 모수 규모를 가중치로 

반영하였다.(<수식 1>)

<수식 1> IPTV 통합시청률 산출식

통합시청률

 사시청률사가입가구모수
사가입가구모수

  사시청률사가입가구모수
사가입가구모수

  사시청률사가입가구모수
사가입가구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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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 IPTV 통합시청률과 피플미터 
기반 시청률이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먼저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IPTV 데이터에

서 산출된 시청률과 닐슨 아리아나에서 추출된 

시청률을 비교해보며 두 시청률이 얼마나 유사

한지 혹은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IPTV 프로그램 시청률은 IPTV 가입 가구 

전체에 대한 전수 데이터이기 때문에 표본추출 

방식의 닐슨 시청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

며, 혹은 IPTV라는 매체 고유의 특성 때문에 차

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동안 TV 미디어 산업

군 내에서 중심 지표로써 활용되어온 시청률 지

표는 닐슨이나 TNmS와 같은 표본추출 방식의 

시청률이었기 때문에, 이와 다른 방식으로 추출

되는 IPTV의 시청률이 얼마나 이와 유사할지를 

파악하는 것은 IPTV 시청률 데이터의 신뢰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이러한 배경에

서 본 연구에서는 채널별/장르별/시간대별/요

일별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IPTV의 시청

률 데이터와 닐슨 시청률 데이터를 비교해보고

자 하였다. 

두 시청률을 비교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두 시청률 지표의 절

대값 비교와 상관관계 비교이다. IPTV 시청률 

데이터는 전수조사 데이터이기 때문에 TV 시청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집단 패널을 구성하는 닐

슨 시청률 데이터에 비해 실제 시청 가구 대비 

모수(전체 가구 수)가 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시청률 절대값 자체는 닐슨 시청

률 데이터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날 수 있다. 그

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IPTV의 모수에는 

일반적인 시청 가구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시청률 절대값이 낮다고 하여 IPTV를 통한 시

청률 자체가 낮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IPTV의 시청률 

데이터와 닐슨 시청률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연구문제 1-1) IPTV 통합시청률과 피플미

터 기반 시청률이 채널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본 연구에서는 지상파, 케이블, 종편 채널을 

포함한 15개 채널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각 채널의 평균적인 시청률 규모, 시청 패턴 등

이 상이하기에 이러한 차이에 따라 IPTV 시청

률과 닐슨 시청률 간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채널 구분에 

따라 IPTV 시청률과 닐슨 시청률의 평균값을 

살펴보고, 그 차이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표 3>과 같이 살펴보면 지상파 

채널(KBS1, KBS2, MBC, SBS)의 경우, 4개의 

채널 모두에서 IPTV 통합시청률이 닐슨 시청률

과 90%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KBS1 채널을 제외한 나머지 채널(KBS2, MBC, 

SBS)에서 IPTV 통합시청률 수치가 닐슨 시청

률 수치 대비 60% 수준의 시청률 수치를 보였

다. KBS1 채널의 경우 닐슨 시청률 대비 46% 

수준의 시청률 수치를 보였다. 종합편성 채널

(JTBC, TV CHOSUN, MBN, 채널A)에서는 모

든 채널의 IPTV 통합시청률이 닐슨 시청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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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채널별 수

치를 비교하였을 때, JTBC 채널의 IPTV 통합시

청률은 닐슨 시청률 대비 64% 수준의 수치를 보

였으며 그 외 채널의 IPTV 통합시청률은 닐슨 

시청률의 50% 수준의 수치를 보였다. 구체적으

로 TV CHOSUN은 51.3%, MBN은 54.7%, 채널

A의 경우 52.8% 수준의 IPTV 통합시청률 수치

를 보였다. 다음으로, 케이블 채널(tvN, OCN, 

YTN, 연합뉴스TV, SPOTV, 채널차이나, 애니

원)의 IPTV 통합시청률과 닐슨 시청률을 비교

해보면, 개별 채널의 IPTV 통합시청률과 닐슨 

시청률 간 상관관계는 tvN이 97.1%, OCN이 

79.2%, YTN이 85.0%, 연합뉴스TV가 78.4%, 

SPOTV가 61.4%, 채널차이나가 41.7%, 애니원

이 37.8%로 나타났으며, 평균 시청률이 낮은 채

널의 상관관계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PTV 통합시청률과 닐슨 시청률 간 세부 수치

를 비교한 결과 또한 평균 시청률이 낮은 채널

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타 채널그룹과 비

교하여 채널 간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tvN의 IPTV 통합시청률 수치는 닐슨 시청

률과 비교하여 82.0% 수준이였으며 OCN은 

127.5%, YTN은 85.1%, 연합뉴스TV는 81.4%, 

SPOTV는 119.8%, 채널차이나 61.3%, 애니원 

317.0%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상파 채널, 종편 채널, tvN 등

과 같이 평균 시청률이 높은 채널군에서는 

IPTV 시청률과 닐슨 시청률 간의 상관관계가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상대적으

로 평균 시청률이 낮은 채널군(OCN, YTN, 연

합뉴스, SPOTV, 채널차이나, 애니원)의 경우 

IPTV 시청률과 닐슨 시청률 간의 상관관계가 

90%를 넘지 못했고 심지어 50% 이하의 상관관

계가 나타날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시청

채널
닐슨

시청률
IPTV

통합시청률
A사

시청률
B사

시청률
C사

시청률
IPTV/닐슨

IPTV-닐슨
상관관계

전체 1.47% 0.89% 0.89% 0.73% 1.00% 60.7% 95.4%

KBS1 3.40% 1.58% 1.85% 0.81% 1.67% 46.5% 96.0%

KBS2 2.48% 1.59% 1.51% 1.62% 1.68% 64.0% 98.0%

MBC 1.93% 1.22% 1.11% 1.25% 1.36% 63.3% 93.3%

SBS 3.10% 1.90% 1.85% 1.41% 2.28% 61.4% 96.8%

TV조선 2.21% 1.13% 1.08% 1.02% 1.28% 51.3% 97.2%

JTBC 1.06% 0.68% 0.60% 0.68% 0.81% 64.4% 96.0%

MBN 1.05% 0.57% 0.54% 0.53% 0.64% 54.7% 95.0%

채널A 0.80% 0.42% 0.39% 0.40% 0.48% 52.8% 90.6%

tvN 1.57% 1.29% 1.04% 1.28% 1.63% 82.0% 97.1%

OCN 0.32% 0.41% 0.49% 0.29% 0.35% 127.5% 79.2%

YTN 0.81% 0.69% 0.73% 0.49% 0.77% 85.1% 85.0%

연합뉴스TV 0.84% 0.68% 0.72% 0.49% 0.74% 81.4% 78.4%

SPOTV 0.12% 0.14% 0.17% 0.10% 0.13% 119.8% 61.4%

채널차이나 0.05% 0.03% 0.03% 0.02% 0.03% 61.3% 41.7%

애니원 0.01% 0.03% 0.03% 0.03% 0.05% 317.0% 37.8%

<표 3> IPTV 시청률과 닐슨 시청률 비교 - 채널별

[P
ro

vi
de

r:
ea

rt
ic

le
] D

ow
nl

oa
d 

by
 IP

 1
25

.1
43

.1
59

.1
60

 a
t T

ue
sd

ay
, J

ul
y 

18
, 2

02
3 

1:
10

 P
M



www.earticle.net

80  광고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률 절대값 비교 측면에서 살펴보면, IPTV와 닐

슨의 상관관계가 90% 이상 나타난 채널군의 경

우 닐슨 시청률 대비 IPTV 시청률의 규모가 

50~60% 수준으로 일정하게 나타난 반면, IPTV

와 닐슨의 상관관계가 90% 이하로 나타난 채널

군의 경우 닐슨 시청률 대비 IPTV 시청률의 규

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80% 이상)으로 나

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즉, 평균적인 시청률이 높은 채널군일수록 

IPTV 시청률과 닐슨 시청률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닐슨 시청률 대비 IPTV 시청

률의 규모가 50~60%로 일정하게 나타났다. 반

대의 경우 IPTV 시청률과 닐슨 시청률 간의 상

관관계가 낮아지면서 IPTV의 시청률 규모가 닐

슨 시청률과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 수준으

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2) (연구문제 1-2) IPTV 통합시청률과 피플미

터 기반 시청률이 장르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장르에 따라서 IPTV 시

청률과 닐슨 시청률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때 

프로그램의 장르에 대한 구분의 경우 닐슨 아리

아나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별 장르 

구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닐슨 아리아나에서 제

공하는 프로그램의 장르 구분은 대분류/중분류

/소분류로 나눠서 제공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가장 큰 분류 기준인 대분류 8개 기준(오

락/보도/드라마&영화/정보/교육/스포츠/어린

이(유아)/기타)으로 프로그램의 장르를 구분하

였다.

장르별 IPTV 통합시청률과 닐슨 시청률을 비

교한 결과를 <표 4>를 통해 살펴보면, 전체 콘

텐츠 장르의 IPTV 통합시청률은 닐슨 시청률과 

95.4%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어린이(유아), 

드라마&영화, 보도, 스포츠, 오락, 정보, 기타 

장르 콘텐츠의 상관관계는 각각 95.0%, 97.4%, 

96.2%, 94.2%, 94.2%, 97.1%, 90.6%로 나타

났다. 교육 장르 콘텐츠의 IPTV 통합시청률은 

닐슨 시청률과 73.1%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

체 장르의 IPTV 통합시청률 수치는 닐슨 시청

률과 비교하여 60.7% 수준의 수치를 보였으며, 

교육, 드라마&영화, 보도, 오락, 정보, 기타 장

르 콘텐츠의 IPTV 통합시청률 수치는 닐슨 시

장르
닐슨

시청률
IPTV

통합시청률
A사

시청률
B사

시청률
C사

시청률
IPTV/닐슨

IPTV-닐슨
상관관계

전체 1.47% 0.89% 0.89% 0.73% 1.00% 60.7% 95.4%

오락 2.32% 1.46% 1.34% 1.34% 1.70% 62.8% 94.2%

보도 1.76% 0.97% 1.01% 0.71% 1.06% 55.0% 96.2%

드라마&영화 1.66% 1.07% 1.05% 0.99% 1.15% 64.5% 97.4%

기타 1.47% 0.87% 0.85% 0.75% 0.98% 59.5% 90.6%

정보 1.18% 0.70% 0.74% 0.49% 0.79% 59.6% 97.1%

교육 0.83% 0.46% 0.45% 0.30% 0.57% 55.8% 73.1%

스포츠 0.18% 0.18% 0.20% 0.12% 0.18% 100.5% 94.2%

어린이(유아) 0.05% 0.09% 0.09% 0.05% 0.10% 162.3% 95.0%

<표 4> IPTV 시청률과 닐슨 시청률 비교 - 장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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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률 대비 55~64% 수준의 수치를 보였다. 그 

외 스포츠, 어린이(유아) 장르 콘텐츠의 IPTV 

통합시청률 수치는 닐슨 시청률 대비 각각 

100.5%, 162.3% 수준의 시청률 수치를 보였다. 

채널별 결과와 유사하게 장르별 비교에서도 

닐슨 시청률 대비 IPTV 시청률의 비율이 약 

55~60%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시청률 규모가 낮은 스포츠와 어린

이(유아) 장르의 경우 마찬가지로 IPTV 시청률

의 규모가 닐슨과 유사 혹은 그 이상으로 나타

났다. 상관관계 측면에서는 교육 장르를 제외하

고 모든 장르 구분에서 90% 이상의 높은 상관관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문제 1-3) IPTV 통합시청률과 피플미

터 기반 시청률이 시간대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이어서, 프로그램의 방영 시간대를 기준으로 

IPTV 시청률과 닐슨 시청률을 비교하고자 하였

다. 프로그램 방영 시간대의 경우 닐슨 아리아

나에서 제공한 각 프로그램의 시작시점 시간대

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5>를 통해 시간대별 IPTV 시청률과 닐슨 

시청률을 비교해보면, 06시부터 23시까지의 시

시간대
닐슨

시청률
IPTV

통합시청률
A사

시청률
B사

시청률
C사

시청률
IPTV/닐슨

IPTV-닐슨
상관관계

02 0.3% 0.3% 0.4% 0.2% 0.4% 129.9% 73.9%

03 0.2% 0.2% 0.2% 0.1% 0.3% 121.2% 64.5%

04 0.2% 0.2% 0.2% 0.1% 0.3% 106.1% 86.3%

05 0.3% 0.3% 0.3% 0.2% 0.3% 83.4% 87.4%

06 0.9% 0.6% 0.6% 0.4% 0.7% 67.4% 97.8%

07 1.3% 0.8% 0.8% 0.6% 0.9% 58.7% 97.3%

08 1.6% 0.8% 0.8% 0.7% 1.0% 51.6% 94.4%

09 1.6% 0.8% 0.8% 0.6% 0.9% 49.9% 84.7%

10 1.3% 0.7% 0.7% 0.6% 0.9% 57.7% 94.2%

11 1.2% 0.7% 0.8% 0.5% 0.7% 56.9% 84.8%

12 1.1% 0.6% 0.6% 0.5% 0.7% 58.9% 87.3%

13 1.0% 0.6% 0.7% 0.4% 0.6% 63.7% 83.6%

14 1.0% 0.6% 0.7% 0.5% 0.7% 62.0% 88.7%

15 0.9% 0.6% 0.6% 0.5% 0.6% 63.2% 91.5%

16 1.2% 0.7% 0.7% 0.6% 0.7% 60.5% 87.8%

17 1.9% 1.0% 1.1% 0.8% 1.1% 53.7% 91.6%

18 2.4% 1.4% 1.4% 1.3% 1.5% 56.7% 90.3%

19 3.3% 1.7% 1.7% 1.7% 1.8% 52.8% 95.6%

20 3.9% 2.0% 1.9% 1.8% 2.1% 50.1% 97.9%

21 3.3% 1.8% 1.7% 1.6% 2.0% 55.1% 95.7%

22 4.2% 2.4% 2.3% 2.2% 2.8% 58.2% 97.7%

23 1.9% 1.2% 1.1% 1.0% 1.4% 64.1% 94.4%

24 0.8% 0.8% 0.7% 0.5% 1.0% 95.8% 92.3%

25 0.3% 0.4% 0.4% 0.2% 0.5% 123.9% 49.7%

<표 5> IPTV 시청률과 닐슨 시청률 비교 - 시간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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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대별 IPTV 통합시청률은 닐슨 시청률과 비교

하여 50~60% 수준의 시청률을 기록하였으며 

상관관계는 평균 92.0% 수준의 높은 상관관계

를 보였다. 반면, 00시부터 05시 새벽 시간대의 

IPTV 통합시청률은 닐슨 시청률과 비교하여 

80~130% 수준의 시청률 수치를 보였으며 해당 

시간대의 IPTV 통합시청률과 닐슨 시청률은 평

균 75.6%의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00:00~00:59 시간대의 IPTV 

통합시청률 수치는 닐슨 시청률 대비 95.8% 수준

을 보였으며 01:00~01:59 시간대의 경우 123.9%, 

02:00~02:59 시간대는 129.9%, 03:00~03:59 

시간대는 121.2%, 04:00~04:59 시간대는 106.1%, 

05:00~05:59 시간대는 83.4% 수준의 시청률 

수치를 보였다.

시간대별 분석 결과에서도 채널별, 장르별 분

석 결과와 유사한 패턴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평균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1% 이

상)의 경우 닐슨 시청률 대비 IPTV의 시청률 규

모가 50~60% 정도로 일정하게 나타났지만, 상

대적으로 평균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의 경우 닐

슨 시청률 대비 80% 이상의 시청률 규모를 보이

며 IPTV의 시청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패턴이 보였다. 또한, 평균 시청률이 낮고 IPTV

의 시청률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간대일수

록 IPTV와 닐슨 시청률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

타났다.

(4) (연구문제 1-4) IPTV 통합시청률과 피플미

터 기반 시청률이 요일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IPTV 시청률과 닐슨 시청률 비교의 마지막으

로 요일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요일별 평균 시

청률은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IPTV 시청

률 또한 주중보다 주말의 평균 시청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요일에서 닐슨 시청률 대비 

IPTV 시청률의 상대적인 규모 또한 60% 수준으

로 매우 일정하게 나타났다. IPTV 시청률과 닐

슨 시청률 간의 상관관계 또한 모든 요일에서 

균등하게 95% 수준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IPTV 시청률과 기존 TV 시청

률을 비교한 과거 연구사례에서도 나타난다. 배

효승, 신소연, 이상우(2012)는 KT IPTV 시청률

과 기존 TNmS 시청률을 비교한 연구에서 월화 

드라마와 수목 드라마의 시청률을 비교분석 하

였다. 분석 결과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간의 

시청률 차이는 IPTV(KT) 시청률과 TNmS 시청

요일
닐슨

시청률
IPTV

통합시청률
A사

시청률
B사

시청률
C사

시청률
IPTV/닐슨

IPTV-닐슨
상관관계

월 1.5% 0.9% 0.9% 0.7% 1.0% 59.3% 95.2%

화 1.3% 0.8% 0.8% 0.6% 0.9% 59.2% 94.8%

수 1.3% 0.8% 0.8% 0.6% 0.8% 59.5% 95.5%

목 1.3% 0.8% 0.8% 0.6% 0.9% 60.2% 96.4%

금 1.5% 0.9% 0.9% 0.7% 1.0% 61.1% 96.2%

토 1.7% 1.1% 1.1% 1.0% 1.2% 63.5% 95.6%

일 1.7% 1.1% 1.0% 1.0% 1.2% 61.9% 95.4%

<표 6> IPTV 시청률과 닐슨 시청률 비교 - 요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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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모두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기존 TNmS 

시청률 대비 IPTV(KT) 시청률은 평균 32% 수

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분석에 사용된 

IPTV(KT) 시청률과 TNmS 시청률의 상관관계

가 60~87% 수준을 보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와 비교할 때, 본 연구에 사용된 IPTV 시청률

과 닐슨 시청률 사이의 상관관계가 90% 이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활용된 IPTV 시청

률 데이터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연구문제 2) IPTV 통합시청률이 피플
미터 기반 시청률을 보완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IPTV 시청률과 닐슨 시청률을 비교

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의 일관된 

패턴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 규모가 클수록 

IPTV 시청률과 닐슨 시청률의 상관관계가 높아

지며, 반대로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 규모가 작

을수록 IPTV 시청률과 닐슨 시청률의 상관관계

가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난다. 채널별 분석 결과

에서는 상대적으로 평균 시청률이 높은 채널군

(지상파 채널, 종편 채널, tvN 등)에서 IPTV 시

청률과 닐슨 시청률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

으며, 시간대별 분석 결과에서는 07시~14시, 16

시~23시까지의 평균 시청률 1% 이상의 시간대

에서 두 시청률의 상관관계가 90% 이상으로 일

관되게 나타났다. 다만 장르별 분석에서는 이러

한 경향이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둘째,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 규모가 클수록 

IPTV 시청률의 규모가 닐슨 시청률 대비 50~60% 

수준으로 일관되게 나타난 반면, 반대로 프로그

램의 평균 시청률 규모가 작을수록 닐슨 시청률 

대비 IPTV 시청률 규모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

타났다. 즉,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 규모가 작

을수록 닐슨 시청률과 IPTV 시청률의 상대적 

비율의 일관성이 크게 떨어졌으며, 특히 IPTV

의 시청률이 닐슨 시청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나는 방향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첫 번째로 언급한 패턴과 일맥상통하

는 결과이기도 한데, 이 두 가지 패턴을 종합해

보면 프로그램의 시청률 규모가 낮아질수록 

IPTV 시청률과 닐슨 시청률 간의 상관관계가 

급격히 낮아짐과 동시에 IPTV의 시청률이 닐슨 

시청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패턴으

로 요약해볼 수 있다.

실제로 프로그램의 시청률 규모 기준으로 나

타낸 산점도를 통해 이러한 경향을 시각적으로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과 <그

림 2>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시청률 규모가 

커질수록 닐슨 시청률 대비 IPTV 시청률의 규

모가 50~60% 수준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두 시청률 간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프로그램 시청률 규모

가 작아질수록 IPTV 시청률과 닐슨 시청률 간

의 편차가 매우 커지고, 상관관계 또한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닐슨 시청률 대비 

IPTV의 시청률이 급격히 높아짐과 동시에 상관

관계가 낮아지는 지점을 해당 산점도를 통해 살

펴보면 프로그램 시청률 규모가 대략 1%인 지점

으로 나타난다.

즉, 요약하자면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1%보다 

높을 때 IPTV와 닐슨 시청률의 상관관계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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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히 높아짐과 동시에 IPTV 시청률은 닐슨 시

청률 대비 50~60% 수준으로 일관되게 나타나

며, 프로그램 시청률이 1%보다 낮을 땐 IPTV 시

청률이 닐슨 시청률 대비 높게 나타나기 시작하

면서 두 시청률의 상관관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 프로그램 시청률 규모에 따른 IPTV/닐슨 시청률 비율

<그림 2> 프로그램 시청률 규모에 따른 IPTV-닐슨 시청률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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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패턴은 닐슨의 시청률과 IPTV 시청률

의 집계 방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닐슨 

시청률의 경우 전국 약 4,000가구 기준의 표본 

추출 방식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TV 

보유 가구 수가 약 2,102만 가구로 집계되는 것

을 고려할 때 닐슨 패널 1가구가 대표하는 가구 

수가 대략 5,000가구 정도로 추정된다. 즉, 닐

슨 패널 1가구가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할 시 기

록되는 최소 시청률은 0.025%이며, 4개 가구만 

시청하더라도 0.1%라는 시청률이 기록되는 것

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실제 프로그램 시청 가

구 수가 적을수록(시청률 규모가 작을수록) 패

널 1가구의 시청 여부에 따라 추정오차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반면, 본 연구에

서 활용한 IPTV 시청 셋톱 데이터의 경우 IPTV 

3사의 가입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본오차의 리스크

가 없다. 즉,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의 결과에서 

나타난 일련의 패턴은 닐슨 시청률이 표본 추출

방식에 기인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패

턴인 것으로 판단되며, 대략 프로그램 시청률 

1%를 분기점으로 이러한 패턴이 두드러지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어느 정도 시청자 규모가 큰

(약 시청률 1%) 프로그램의 경우 표본오차의 리

스크가 적어지면서 전수조사 데이터인 IPTV 시

청률과 닐슨 시청률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IPTV와 닐슨 시청률이 차이 또한 일정하게 유

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할 때, 연구문제 2에서 논

의하고자 하였던 IPTV 통합시청률이 피플미터 

기반 시청률을 보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시청

률 규모가 낮아 표본오차 이슈가 크게 작용할 

수 있는 TV프로그램들에 대해 IPTV 통합시청

률이 보완할 수 있다’로 결론내릴 수 있다. 1%이

상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TV프로그램들의 

경우 비록 절대값의 차이는 존재하나 피플미터 

기반 시청률과 IPTV 통합시청률 간에 강한 상

관관계가 확인된 반면, 1% 미만의 적은 시청률 

규모의 TV프로그램들의 경우 두 시청률의 상관

관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IPTV 통합시청률값

이 피플미터 기반 시청률보다 크게 나타나는 현

상이 두드러졌다. 1% 미만의 적은 시청률 규모

의 TV프로그램에서 두 시청률의 상관관계가 급

격히 떨어지는 현상은 IPTV 통합시청률에 의한 

현상이 아닌, 피플미터 기반 시청률의 표본오차

로 인한 변동성 심화에 따른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1%미만

의 적은 시청률 규모를 가지는 TV프로그램의 

경우 IPTV 통합 시청률이 더 높은 신뢰도를 제

공함으로써 피플미터 기반 시청률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 가능하다. 

한편, 높은 시청률 규모를 가질수록 IPTV 시

청률이 닐슨 시청률 대비 50~60% 수준으로 귀

결되는 것은 IPTV의 모수 이슈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IPTV의 전체 가입 가구에는 일반 유

효 가구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여러 상업시설 또

한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상업시설에 설치

된 IPTV의 경우 일반적인 시청 패턴과는 달리 

상시 Off 되어있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할 것으

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시청률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항시 Off 되어있는 모수가 포함

된 채로 산출되기 때문에 유효 시청 가구를 패널

로 시청률을 집계하는 닐슨 시청률보다 일반적

으로 낮은 시청률 규모를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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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IPTV 시청률 규모가 닐슨의 시청

률보다 50~60% 수준으로 절대값이 집계된다고 

해서, 실제로 IPTV를 통해 시청하는 가구가 적

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기본적인 데

이터 집계 방식에서 나타나는 차이라고 이해해

야 할 것이다. 실제로 IPTV 시청률의 절대값은 

낮게 나타나더라도 닐슨 시청률과의 상관관계

가 90~95%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사

실상 두 시청률이 같은 패턴을 보이는, 같은 지

표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으며, IPTV와 닐슨 시

청률 간의 절대값 차이는 IPTV의 허수 모수를 

보정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플미터 시청률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더라도 시청률의 절대값이 50~60%규모

로 낮게 나타나는 IPTV 통합시청률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IPTV 3사 시청률 데이터를 바탕으

로 한 회귀모형을 통해 이러한 IPTV와 닐슨 시

청률 차이 보정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표 7>과 같이 회귀모형이 구축되었

으며, 구축된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R 2가 .927, 

F값이 44,209로 매우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이

렇게 구축된 회귀모형을 기반으로 한 IPTV의 회

귀모형 통합시청률 값과 닐슨 시청률 간의 산점

도 및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닐슨 

시청률과 IPTV의 회귀모형 통합시청률의 산점

도가 y=x 그래프에 거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회귀모형을 통해 보정된 IPTV의 통합시

청률은 닐슨 시청률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두 값에 대한 상관

관계는 97.6%로서 기존 IPTV의 통합시청률과 

닐슨 시청률 간의 상관관계 95.4%보다 높게 나

타났으며, 이를 통해 이러한 회귀모형 방식의 보

정 과정을 통해 IPTV의 시청률을 닐슨 시청률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IPTV 3사의 가입자 모두의 셋톱박

스 전수 로그 데이터를 활용한 시청률을 분석하

모형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t p

(상수) -0.002 0.000 　 -25.63 .000

A사 

시청률
2.228 0.028 1.084 80.32 .000

B사 

시청률
0.196 0.017 0.098 11.75 .000

C사 

시청률
-0.376 0.027 -0.217 -13.77 .000

R2: .927, F = 44209.062***

<표 7> 회귀모형을 이용한 IPTV 통합시청률 보정 모델 및 회귀 예측값과 닐슨 시청률과의 비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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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존 표본조사 방식의 TV 시청률과 비교하

고, 이러한 데이터의 활용이 새로운 시청률로서

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총 1,800만 이상 가입 가구의 전수 데이

터를 활용한 시청률 및 시청 행태 분석에서 제

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 가치와 향후 활용 

가능성을 평가해보고자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가장 중

요하게 검증하고자 했던 부분은 IPTV 전수 데

이터 기준 시청률이 표본조사 방식의 시청률 데

이터와 비교해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그리고 

얼마나 신뢰성을 갖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비

록 IPTV 데이터가 전수조사 데이터이지만 기존 

광고 미디어 시장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던 표본

조사 방식의 시청률과 큰 차이를 보인다면 즉각

적인 활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었고, 적지 

않은 시청률 검증 논란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

이었다. 특히 표본조사 방식의 기존 시청률과 

비교하여, IPTV 3사 통합 데이터를 통해 산출

된 시청률의 절대값이 차이가 있는 것은 큰 문

제가 되지 않으나, 두 시청률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결과를 보이는가는 엄격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IPTV 3사 통합시청률의 절대값의 경우 

가입 가구 모수 등과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차이로 고려되지만, 두 

시청률 간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난다면 시청

률 데이터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

이다. 구체적으로 두 시청률 지표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점은 한쪽에서는 높게 나온 시청률이 다

른 한쪽에서는 낮게 나오는 등의 ‘일관성’ 문제

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IPTV 3사 통합시청률과 표

본조사 시청률인 닐슨 시청률을 비교한 결과 

IPTV 3사 통합시청률의 절대값은 닐슨 시청률

과 대비하여 평균 50~60% 수준으로 나타났으

며, 상관관계는 95%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닐슨 시청률에 비해 IPTV 3사 통

합시청률의 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실제 

가구가 아닌 숙박업소, 음식점 등과 같은 상업

시설 상품(소위 Biz가입자)들이 다수 모수에 포

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측되나, 이에 대해 정

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추가 검증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두 시청률 간에 

절대값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지만, 상관관계

의 경우 매우 높은 결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어

느 정도 시청률 규모가 큰(약 1% 규모) 경우일수

록 닐슨 시청률 대비 IPTV 통합시청률 비율이 

일정하고,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나, 시청률 

데이터로서의 신뢰도는 충분히 확인되었다. 더

불어 시청률 절대값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회귀

모형을 이용한 보정식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보정식은 <수식 2>와 같다.

<수식 2> IPTV 3사 시청률을 사용한 통합시청률 산출식 

 사통합 보정값
 사     사   

        사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IPTV의 

통합시청률과 닐슨 시청률 간의 상관관계가 

90%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 기반 

보정치 기준으로는 97% 수준의 높은 상관관계

가 나타났기에 기존 닐슨 시청률과 비교했을 때

의 IPTV 시청률의 신뢰도가 충분히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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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IPTV 시청률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

인한 것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IPTV 시청률 데

이터와 닐슨 시청률 간의 유의미한 패턴을 확인

했는데,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시청률 1% 규모

를 기점으로 닐슨 시청률의 표본오차 크기가 커

짐에 따라 IPTV 시청률이 닐슨 시청률보다 비

교적 높게 잡히는 현상이 있었다. 즉, 프로그램 

시청률이 1% 미만일 때 표본으로 추출되는 시청

률의 규모가 작게 잡히는 특성이 나타나는 것에 

비해, IPTV 시청률은 전수조사로서 작은 규모

의 시청률을 더욱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그동안 표본조사 특성상 편차가 

큰 시청률이 나타나 손해나 이익을 보던 중소 

채널,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확한 재평가를 시행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광고주 기업들에는 낮은 시청률의 프로그램이

나 채널들을 활용하는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미디어믹스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채널들이 증가하고 대안 매체들이 빠

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별 평균 

시청률 규모가 작아짐에 따라 기존 시청률 데이

터의 편차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

소PP들을 중심으로 시청률 데이터에 대한 새로

운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3) 본 연구의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컨대, IPTV 3사의 통합시청률은 

이러한 시청률 편차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대

안으로서 방송 미디어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러한 IPTV 통합시청률 데이터는 광

고 비즈니스 영역뿐만 아니라, 방송사 혹은 제

3) “닐슨 시청률 조사에 중소PP ‘속앓이’”, 2020.04.28. 아이뉴스24

작사 관점에서도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PTV 통합시청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분 단위(혹은 초 단위) 

실시간 시청률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 물론 당장 분~초 단위의 실시간 시청률 데

이터가 공식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만, 본 연구에서 활용된 샘플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분~초 단위의 실시간 시청률 데이터는 

분명 현재 IPTV 3사의 데이터 환경에서 제공 가

능한 형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실시간 

시청률이 전수조사 데이터로 확보가 된다는 것

은, 시청자들이 각 콘텐츠들을 어떻게 시청하는

지에 대한 패턴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장르에서, 어떤 시간대에, 어떤 스토리라

인과 어떤 장면/화면 구성이 이루어질 때 시청

자들의 시청 이탈/유입 패턴에 변동이 생기는지

를 분석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

터 기반의 과학적인 관점에서 더욱 시청자들의 

콘텐츠 몰입도와 시청 이탈 방지를 높일 수 있

는 콘텐츠 제작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IPTV 통합시청률 데이터는 곧 콘텐츠 제작 

분야에 데이터 기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기존

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초로 IPTV 3사의 셋톱 전수 데이터를 분석

하였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포함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가구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는 적지 않은 한계점을 갖는다. 

비록 시청률 규모가 아주 작은(1% 이하) 범위에

서는 IPTV 전수조사 데이터가 더 의미 있는 결

과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십 년 이상 시

청률 데이터 산출과 활용을 위해 해온 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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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이제 첫 연구를 시작한 IPTV 데이터는 가

야 할 길이 매우 멀다. 물론 불가능할 것으로 보

였던 3사의 전수 데이터가 연구에 활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본 연

구는 먼 여정을 위한 시작일 수밖에 없다. 부디 

IPTV 방송협회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IPTV 3사의 희생적인 노력이 더해져 큰 결과를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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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new viewership rating based on log data
of all IPTV set-top boxes in Korea where only people meter-based viewership 

ratings exists. Specifically, this study collected all of the set-top box log data from IPTV 
companies without sampling. This study tried to construct viewership records from the 
collected data, calculated viewership ratings and also verified the results by comparing 
them to traditional Nielsen viewership ratings based on people meters. The results 
showed that viewership ratings, based on IPTV set-top box log data, averaged about 
50-60% of Nielsen ratings, with a high correlation coefficient of 0.95 or mor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viewership ratings estimated from 
the IPTV set-top box log data and proposed their potential as usable viewership ratings 
in the industry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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