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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pollution is a serious social risk issue. A variety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is 

provided through various media, but it sometimes does not receive enough attention from the public 

and often fails to lead people to engage in pro-environmental behavior. Therefore, understanding the 

conditions and processes through which media us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affects 

pro-environmental behavior is an important task for both communication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Guided by the heuristic-systematic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and the risk 

information seeking model, this study examined how environmental information delivered through 

the media affects people’s pro-environmental behaviors, as well as the roles played in this proc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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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insufficiency and information gathering capacity. Secondary survey data (“2023 National 

Environmental Awareness Survey”) collected nationwide among 3,054 Korean adults were analyzed, 

and a path model was fitted. The path model tested direct, mediated,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s among media use, information insufficiency, information gathering capacity, 

heuristic-systematic information processing, and pro-environmental behavior.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nvironment-specific media use had direct positive effects, while information 

insufficiency had negative effects, on pro-environmental behaviors. Second, information insufficiency 

had negative effects only on systematic processing. Third, systematic processing had positive effects, 

while heuristic processing had negative effects, on pro-environmental behaviors. Fourth, an 

individual's information gathering capacity had positive effects on both systematic and heuristic 

information processing. Fifth, media use had positive effects on pro-environmental behaviors 

mediated by information insufficiency and systematic and heuristic information processing, 

respectively, but the serial mediation effect was not significant. Finally, the moderating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information gathering capacity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future environmental campaigns and policymaking through its 

examination of the roles of information insufficiency, information processing, and information 

gathering capacity in the process of environment-specific media effects on pro-environmental 

behaviors. In particular, our results emphasize that it is important for environment-related 

organizations and governments to provide environmental information through various media 

channels, but it is even more critical to understand how sufficiently people perceive environmental 

information, how capable they are of collecting, discriminating, and interpreting such information,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they are processed systematically. In addition, people's ability to 

efficiently collect and process accurate information from various sources on various risk issues may 

affect eco-friendly behavior by process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more efficiently and sometimes 

systematically. Therefore, environmental communication practitioners should develop various 

strategies to prormote pro-environmental behavior while enhancing the public‘s ability  to pay 

attention to environmental issues and to identify and collect high-quality information in a complex 

media environment.

Keywords: Environment-Specific Media Use, Information Insufficiency, Systematic-Heuristic 

Information Processing, Information Gathering Capacity, Pro-Environment Behaviors

국문초록

본연구는휴리스틱-체계적정보처리모형과위험정보탐색처리와관련된이론적모형을바탕으로미디어

를통해전달되는환경정보가사람들의친환경행동에영향을미치는 과정에서어떻게정보처리를하며,

정보불충분성과정보수집능력의역할은무엇인지를검증하였다. �2023 국민환경의식조사�의2차데이

터를활용하여전국성인남녀를대상으로실시한총3,054명의응답데이터를기반으로경로모형을분

석하였다. 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미디어를통한환경정보이용은직접적으로친환경행동에정

적인영향을미치는 한편, 환경정보 불충분성에는 부적인영향을미쳤다. 둘째, 정보 불충분성은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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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처리에만부적인영향을미쳤다. 셋째, 체계적정보처리는친환경행동에정적인영향을, 휴리스틱

처리는 친환경행동에부적인 영향을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넷째, 개인의 정보 수집능력은 체계적및

휴리스틱정보처리모두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 다섯째, 미디어이용은정보불충분성과체계적및휴

리스틱정보처리과정을각각매개하여친환경행동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지만, 연속매개효과는유의하

지않았다. 마지막으로, 정보수집능력의조절및매개된조절효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이상

의결과를바탕으로미디어를통한환경정보이용이개인의친환경행동에영향을미치는과정에서정보

불충분성, 정보처리과정, 정보수집능력의역할을살펴봄으로써향후환경캠페인및정책수립에기여

하고자하였다.

핵심어: 환경관련미디어이용, 정보불충분성, 휴리스틱-체계적정보처리, 정보수집능력, 친환경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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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환경오염은심각한사회적위험이슈이다. 랜싯(Lancet) 보고서에의하면, 2019년환경오염에

의한연간글로벌사망자는약900만명인데그중대기오염으로약670만명이사망했고, 의도

하지 않은 오염의 결과로 2000년 이후 사망자 수가 무려 6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uller et al., 2022). 전세계적으로환경오염의주요원인인탄소배출을줄이려는협약이강

화되었고, 다양한환경정책및캠페인을전개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내의플라스틱폐기

물의발생량은2017년에비해2021년49.5%나증가했고, 코로나19 팬데믹기간동안사상최

대치를기록한반면, 재활용률은매우저조한실정이다(그린피스, 2023).

실제로 ‘국민환경의식조사’에따르면2023년에는2019년에비해일부친환경행동의실천

은크게감소했고, ‘생활의편리함을최우선시한다’는비율은증가세를보였다(안소은·염정윤·이

홍림, 2021; 염정윤·강선아, 2023). 다양한미디어를통해환경문제가심각하게보도되고친환

경행동을장려하는캠페인등여러환경정보가제공되고있지만, 환경정보가충분하다는비율

(11.2%)보다부족하다는응답(37.1%)이3배이상더많다는점(염정윤·강선아, 2023)은이러

한정보들이공중의관심과주목을받지못하고, 친환경행동을실천하도록효과적으로설득하지

못했을가능성을제기한다. 따라서미디어를통한환경정보이용이어떠한조건에서공중의친환

경행동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를파악하는것은커뮤니케이션연구자와실무자모두에게중

요한과제이다.

환경관련정보이용이행동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서는주어진정보를이용자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보처리에 관해서는 정교화가능성모형

(Elaboration LikelihoodModel, 이하ELM)과휴리스틱-체계적모형(Heuristic-Systematic

Model, 이하HSM)이대표적인이중처리모형으로알려져있다. ELM은사람들이동기나관여

도, 인지적능력에따라중앙경로(central route) 혹은주변경로(peripheral route) 중하나의

경로로만정보를처리한다고주장한다(Petty &Cacioppo, 1986). 반면, HSM은정보처리경로

가 연속선상에 있으며 체계적 처리와 휴리스틱 처리를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한다고 설명한다

(Trumbo, 1999). 또한사람들은위험상황에서모든정보를체계적으로처리하기보다빠른판단을

위해주변적단서를동시에활용하는경향이있다. 그럼에도ELM은주변경로와중앙경로를엄격

히구분함으로써인지적자원의활용에대한동시적설명이제한적이다. 따라서HSM은ELM보다

환경을포함한여러사회적위험이슈맥락에서두가지정보처리를동시에적용하여태도와행동변

화를설명하는데적합한모델이다(이윤재, 2013; Chen, Duckworth, & Chaiken, 199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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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HSM은위험맥락에서사람들이어떻게위험에대한정보를탐색하고처리하는지를설명하

는위험정보탐색처리모형(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 이하RISP)의

토대가되기도하였다(이혜규·백혜진, 2019).

HSM을 토대로 하는 RISP 모형은 기후변화(Yang, Rickard, Harrison, & Seo,

2014), 환경문제(Kahlor, Dunwoody, Griffin, Neuwirth, & Giese, 2003), 자연재해

(Griffin et al., 2008) 등다양한위험을주제로진행한연구에적용되었고, 국내에서도미세

먼지, 메르스, 포항지진등여러위험상황에서공중이어떻게위험정보를처리하고추구하며

회피하는지를검증한바있다(김영욱·이현승·이혜진·김혜인, 2017; 서미혜, 2016; 이혜규·백혜

진, 2019). 그러나정보처리과정이어떻게친환경행동과연결되는지를검토한연구는드물었

으며, 정보를전달하는미디어의역할을통합하지못한한계를지닌다. 미디어가기후변화완화

를 위한 개인 행동 및 정책지지(안정선·김여정, 2022), 쓰레기 분류의도(Ai, Li, & Yang,

2021), 친환경생활및소비행동의도등에미치는영향을탐색하는연구(주남·호규현·조재희,

2022; Zhang &Skoric, 2018)가정보처리과정에대한탐구와는개별적으로진행된바있을

뿐이다. 예를들어기후변화와관련된다양한미디어를통한정보노출은사람들이에너지를절

약하고, 재활용및친환경제품을구매할의향등의친환경행동의도를높인다(Paek &Hove,

2024). 이러한선행연구결과를통해미디어를통한환경정보이용은친환경행동과직접적인

관계가있다고가정할수있지만, 사람들이환경정보를접한이후어떠한과정을통해정보를처

리하여친환경행동에이르는지에대한탐구는부족했다.

따라서 본연구는 앞에서언급한 HSM을이론적 모형으로 적용하여, 사람들이미디어를

통해접하는다양한환경정보를어떠한과정을통해처리하고친환경행동을하게되는지를검토

하고자하였으며, 이러한정보처리과정의선결요인과조건으로서정보불충분성과정보수집능

력의역할을검토하고자하였다.

2. 이론적논의

1) 환경정보원으로서미디어의역할

미디어는기후변화, 물과대기오염, 지구온난화등의환경정보를제공하는주요원천이며, 사

람들의 친환경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이다(김재범, 2000; Dagiliūtė, 2023; Karimi,

Liobikienė, Saadi, &Sepahvand, 2021). 국내의경우2023년일반국민들이환경정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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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지식을습득하는경로로는TV및라디오이용이54.9%로가장많았고, 인터넷(31.1%), 가

족또는주변사람(5.2%), 신문(1.3%)이그다음을이었다(환경부, 2024). 기후변화관련연구

에서는미디어이용이환경문제와관련된지식을축적하고이해하는것을도우며, 개인의환경친

화적 태도 또는 행동을 유발하는데 기여한다고 밝혔다(Junsheng, Akhtar, Masud, Rana,

&Banna, 2019). 하지만, 미디어가제공하는수많은정보중환경과관련된정보에집중하기

는쉽지않으며, 때로는다른이슈에비해덜중요하게여겨지기도한다(Bolsen & Shapiro,

2018).

그럼에도환경을 주제로 하는 선행연구에서는 미디어 정보가기후변화 대응행동, 친환경

생활/소비의도, 쓰레기분류의도, 친환경행동등에미치는직·간접적인영향을검증한바있다

(안정선·김여정, 2022; 주남외, 2022; Ai et al., 2021; Huang, 2016; Junsheng et al.,

2019; Karimi et al., 2021; Paek &Hove, 2024). 예를들어안정선과김여정(2022)은커

뮤니케이션채널(전통미디어, 인터넷소셜미디어, 대인등) 각각을통해기후변화와관련된정

보의이용정도를토대로채널별정보를많이접할수록기후변화대응을위한쓰레기분리배출이

나일회용품사용자제, 장바구니이용등의개인행동실천을높인다고밝혔다. 백과호비(Paek

&Hove, 2024)는한국인을대상으로기후변화정보와관련된미디어노출정도가에너지절약

을포함한친환경행동의도와긍정적인관계가있음을발견하였다. 해외연구에서는지구온난화

에대한보도나환경관련뉴스에대한노출이많을수록적극적인친환경행동이강화된다고보

고했다(Huang, 2016; Karimi et al., 2021).

전반적으로선행연구의결과는환경을주제로미디어에서제공하는정보를이용할수록친

환경행동을유발한다는것을시사한다. 따라서본연구는미디어를통한환경정보이용이친환

경행동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자다음과같이가설을설정하였다.

연구가설1.미디어를통한환경정보이용은친환경행동에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반면, 미디어이용과행동의도(행동)의직접적인관계를검토한선행연구의결과는일관적

이지않다. 이는미디어이용이행동에영향을미치는과정에서여러요인들의매개혹은조절

효과를고려해야함을의미한다. 예를들어중국청소년을대상으로쓰레기분류의도를살펴본

연구(Ai et al., 2021)에서는소셜미디어이용이생태환경을위한자발적인행동의도에직접적

인영향을미치기보다는지식과쓰레기분류에대한중요성을매개로간접적으로행동의도를높

인다고설명하였다. 미세먼지관련연구에서는대인, 인터넷신문, 정부및관련기관등을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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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정보노출빈도가높다고하더라도위험예방행동의도에간접적인경로로만영향을미친다는

결과를제시하였다(차유리·조재희, 2019). 환경과관련된연구에서도미디어채널별정보가친

환경의도에미치는간접적인영향을검증한바있다(주남외, 2022). 신종전염병관련연구에

서는미디어에서 전달하는 정보가 정보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예방행동의도가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활빈·오현정·홍다예·심재철·장정헌, 2018).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환경정보가

사람들의친환경행동으로어떻게연결되는지, 또한그과정에서어떠한요인이매개혹은조절

역할을할것인지에대한체계적인검토가필요하다는것을함의한다.

2) 위험이슈와관련된정보처리모형: 휴리스틱-체계적모델

정보처리의이론적모형으로잘알려진페티와카시오포(Petty &Cacioppo, 1986)가제안한

ELM과이글리와차이켄(Eagly &Chaiken, 1993)이제안한HSM은사람들이정보를처리

하는방식에따라사회적판단이달라지며, 동기와개인의능력에의해정보처리과정과태도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즉 중앙 경로와체계적 처리(systematic processing)는 메시지에좀 더

주의를기울이고, 주변경로와휴리스틱처리(heuristic processing)는관련메시지보다주변

단서에의해태도가형성된다. 또한메시지를처리하려는동기가높거나자신이메시지를이해하

는 능력이 있다고 인식할 때 중앙 경로와 체계적 정보처리를 선택할 가능성을 높인다(이윤재,

2013; Chaiken, 1987; Eagly & Chaiken, 1993). 따라서ELM과HSM은유사한부분이

있지만, 전자는정보처리과정인중앙경로와주변경로가서로상호배타적이어서하나의경로

를통해서만정보를처리한다고설명하는반면, 후자는체계적또는휴리스틱정보처리경로가

연속선상에있으며상황에따라각각또는두가지경로를함께사용할수있다고설명한다는점

에서모형간차이가있다(Kim&Paek, 2009).

특히HSM은자신이만족할정도로정보가충분하지않다고지각하면인지적노력을유발

하는동기가증가하게되어체계적처리를촉진하는반면, 동기부여가되지않은경우에는휴리

스틱처리를선택할수있다고가정한다(Chaiken, Liberman, & Eagly, 1989; Griffin et

al., 2004; Trumbo, 2002). 이모형은사람들이환경문제와관련된정보충분성이충족되었다

고 지각하면, 체계적 정보처리와 휴리스틱 정보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Griffin, Neuwirth, Giese, &Dunwoody, 2002; Trumbo, 1999, 2002). HSM에서정보

를수집하고이해하는개인의능력은체계적처리를하기위해요구되는데, 이러한능력은휴리

스틱처리를감소시키는역할을한다(이윤재, 2013). 따라서개인의정보수집능력이부족하게

되면체계적처리에어려움이있을것이고, 단순히외적단서를이용하는휴리스틱처리에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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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가능성이높아질수있다(Chaiken&Ledgerwood, 2012).

HSM의 정보 충분성과 개인 능력을 기반으로 그리핀, 던우디, 그리고 뉴워스(Griffin,

Dunwoody, & Neuwirth, 1999)는RISP 모형을제안하였다. RISP 모형은현재지식과위

험대응에필요한정보량의차이값인정보불충분성과정보수집능력이정보탐색및정보처리

와직접적인관계가있고, 정보불충분성과개인의정보처리행동사이에서정보수집능력이긍

정적인조절역할을한다고가정한다(Griffin et al., 1999; Hwang &Jeong, 2020). 즉환

경정보가부족한상황에서정보를수집하고이해할수있는개인의능력이체계적또는휴리스틱

정보처리를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HSM과

RISP모형을토대로한선행연구를바탕으로미디어이용이친환경행동의실천에이르는정보

처리과정에서정보불충분성과정보수집능력의역할을살펴보고자한다.

(1) 정보불충분성

HSM은 충분성 원칙을 기반으로 정보처리 및 행동을 예측하는데, 이때 정보 불충분성

(information insufficiency)이란현재자신의실제신뢰수준과원하는기대신뢰간의차이

를말한다(Eagly & Chaiken, 1993). 정보불충분성은사람들이체계적또는휴리스틱정보

처리를할것인지를선택하는주요동기가된다(Chen et al., 1999; Griffin, Dunwoody, &

Yang, 2013). 즉환경정보가충분하지않다고느낄수록정보를찾기위해인지적인노력을기

울여서체계적으로정보를처리하며, 이러한정보처리방식은긍정적인태도및행동으로이어질

가능성을높인다(Griffin et al., 1999). 따라서정보불충분성은정보처리의동기를유발하는

HSM과RISP모형의핵심변수이다.

하지만, 이모형을제안한연구자들(Eagly &Chaiken, 1993; Griffin et al., 1999)이

나이를적용한연구(김영욱외, 2017; Kahlor et al., 2003; Yang &Huang, 2019; Yang

et al., 2014)에서정보불충분성이어디서기인하는것인지에대한탐구는제대로이루어지지

않았다. RISP 모형을제안한연구자들(Griffin et al., 1999)은정보불충분성이연령, 나이,

교육수준등의선행요인이나정보에대한주관적인규범과연관이있다는정도로간주하였다.

다만싱가포르연구에서는기후변화관련TV, 인쇄, 온라인뉴스등미디어를통한환경정보가

지식을향상시키는주요원천이자간접적으로정보불충분성과정보탐색행동의선행요인이라

고설명하였다(Ho, Detenber, Rosenthal, & Lee, 2014). 이선행연구를바탕으로본연구

는환경정보와관련된미디어이용으로습득한지식이개인의정보불충분성에영향을준다고보

았다. 비록미디어이용과정보불충분성의직접적인관계를검증한선행연구는드물지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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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지식을향상시키고(Ai et al., 2021; Junsheng et al., 2019; Karimi et al., 2021)

이렇게축적된지식은정보불충분성을예측하는요인이될수있기에이러한전제가가능하다고

보았다. 즉환경문제관련지식은미디어를통해전달되는다양한환경정보에의해축적된다고

추론할수있으며, 환경지식이높아질수록정보불충분성이낮아진다고가정해볼수있다. 다

만미디어이용과정보불충분성의직접적인관계를검증한연구가부족하여본연구는다음과

같이연구문제를설정하였다.

연구문제1.미디어를통한환경정보이용이많을수록정보불충분성은낮아질것인가?

한편, 정보불충분성은정보처리의주요동기요인으로만알려져있지만, 정보불충분성과

태도 그리고 행동의도와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일부 있었다(Dong & Yang,

2023a; Yang, Seo, Rickard, & Harrison, 2015; Zhu, Wu, & Liao, 2023). 예를들어

미국연구에서는환경및건강을위협하는과불화알킬물질의위험을예방하는데필요한정보가

불충분하다고느낄수록오염관련규제정책지지는높아지지만, 정보부족이위험완화를위한

행동의도에는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Dong &Yang, 2023a). 이는위험주제의친숙성

(새로운지익숙한지)이나태도및행동의유형(정책지지, 개인의행동)에따라정보불충분성과

태도및행동의관계가다를수있음을함의한다. 또한미국의실험연구에서기후변화에대한정

보가 충분하다고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은 기후변화 완화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ang et al., 2015). 국내의미세먼지위험맥락의연구에서는정보불충분성과행동의도의

관계를가설로설정하지는않았지만, 추가적인분석을통해정보가불충분하다고인식할수록위

험예방행동의도가높아짐을보고했다(구윤희·김활빈·노기영, 2020).

종합해보면정보불충분성과 행동 간에 영향력을 살펴본선행연구는부족하며그 결과도

일관되지않아서환경정보의불충분성이친환경행동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을예측하기어렵

다. 또한위험주제및행동의유형에따라정보불충분성과태도및행동에미치는영향은다를

수있기에본연구는다음과같이연구문제를설정하였다.

연구문제2.정보불충분성은친환경행동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인가?

(2) 정보불충분성, 정보처리, 친환경행동

HSM이나이모형을바탕으로한RISP를적용한연구에서는정보불충분성수준이정보처리의



미디어를통한환경정보이용이친환경행동에미치는영향의기제 205

유형을결정하는동기로작용하며, 환경(또는건강)에대한위험정보의불충분성이높을수록정

보탐색과체계적처리와정적인연관성이있고, 정보회피와휴리스틱처리와는부적인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이혜규·백혜진, 2019; Griffin et al., 1999, 2004; Hwang & Jeong,

2023). 즉자신이만족할정도로정보가충분하지않다고지각하면인지적노력을유발하는동기

가증가하게되어체계적처리를하는경향을보인다는것이다(이윤재, 2013; Trumbo, 2002).

선행연구에서는미세먼지나홍수, 메르스등과관련된위험정보가충분하지않은사람들은

체계적처리에노력을기울이지만, 반대의경우는휴리스틱처리를선택하는것으로보고하였다

(구윤희·김활빈외, 2020; 서미혜, 2016; Griffin et al., 2008). 예를들어미세먼지와관련해

위험인식및부정적인감정과정보처리그리고위험예방의도와의관계를살펴본연구에따르면

사람들은정보가불충분하다고지각할수록휴리스틱처리보다는체계적처리를선택하였다(구윤

희·김활빈외, 2020). 즉미세먼지보도가꾸준히제공되는환경에서정보불충분성보다는부정적

감정이체계적처리에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중국의연구에서는미세먼지저감을위한행동의

도를결정하는데있어정보불충분성은체계적처리와정적인관계가나타난반면, 정보불충분성

과휴리스틱처리는부적인방향성을보였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Zhu et al., 2023).

반면, 정보가불충분하다고느낄수록정보탐색은감소하고, 체계적처리를하지않는다고

보고한연구도있다(구윤희·안지수·노기영, 2020). 서울거주자를대상으로조사한실험연구에

서는자연재해인태풍에대한정보가불충분한경우는체계적처리를선택하고, 관련조직에책

임이있는불산유출은휴리스틱처리를한다고해석하였다(허서현·김영욱, 2015).

결론적으로연구주제나연구대상에따라정보불충분성과정보처리의관계는다소차이는

있으나, 환경을주제로진행된연구에서는사람들이환경정보가불충분할때정보를휴리스틱하

게처리하기보다체계적처리를선택하는경향을보였다(구윤희·김활빈외, 2020; Zhu et al.,

2023)는점과HSM본연의이론적주장(Chen et al., 1999)을고려하여본연구는다음과같

이가설을설정하였다.

연구가설2. 정보불충분성은체계적정보처리에정(+)적인영향을미치는반면(2a), 휴리스틱

정보처리에는부(-)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2b).

HSM과RISP는정보처리나정보처리를통한정보추구에주목한이론적모형이다. 그러

나환경커뮤니케이션맥락에서는사람들의친환경행동을어떠한정보처리과정을통해유도할

수있는지를살펴보는것이중요할것이다. 위험관련정보를처리함에있어체계적인처리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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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인지적인노력을들여서정보및지식을획득하는반면, 휴리스틱처리는단서를활용하

여빠르게판단하는것이므로이두가지정보처리과정이행동에미치는영향이다를수있다

(Chen et al., 1999; Trumbo, 1999). 즉위험과관련된태도나행동신념등이체계적정보

처리와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휴리스틱 정보처리와는 부정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이다

(Griffin et al., 2002).

일부선행연구에서는이러한정보처리과정을행동의도및행동으로연결하려고시도했다.

예를들어미세먼지관련연구는인지적노력을덜기울이는휴리스틱처리보다는체계적정보처

리를선호함으로써위험예방행동인실내물청소, 외출후손과얼굴씻기, 공기청정기사용, 마

스크사용등의실천의지를높인다고밝혔다(구윤희·김활빈외, 2020). 미세플라스틱과관련한

위험정보를체계적으로처리하는과정이친환경제품구매, 재활용, 분리수거등을포함한행동의

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보고한연구도있었다(장혜연·채윤정·최의락·조재희, 2024). 이

연구는 환경문제를주제로 정보처리가 직접적인 친환경 행동의도에영향을 미치는지 살폈다는

점에서본연구와 가장유사하다. 코로나19 관련 연구에서는사람들이위험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했을때외출자제를포함한행동의도를높이는반면, 휴리스틱처리는행동의도를감소시키

는경향이있다고설명하였다(유우현·오상화, 2023; Ku, Kim, Kim, &Noh, 2023). 이와같

이실제적인매커니즘을설명하기위해서는체계적처리와더불어휴리스틱정보처리과정을동

시에고려할필요가있다.

대부분의연구에서는정보처리전략중단일요인즉체계적처리만을검증하였다. 미세먼

지(구윤희·안지수외, 2020; 박이레·김서용, 2020), 신종플루(김활빈외, 2018), 코로나19(한

지원·김영욱, 2023), 위험물질(Dong &Yang, 2023a) 등의다양한주제의선행연구에서체

계적처리가위험대응행동이나예방행동의도를높이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는두가지정보처리를모두적용해친환경행동간의관계를살펴보고자한다. 이

와같은결정은사람들이조건과상황에따라휴리스틱또는체계적처리를다르게활용할수있

기에이중정보처리를함께고려해야한다는HSM의이론적주장을바탕으로한것이다. 따라서

본연구는환경정보의처리가체계적일때친환경행동을높이는반면, 정보를휴리스틱처리하

는경우행동을낮춘다고가정하고(유우현·오상화, 2023; 장혜연외, 2024; Ku et al., 2023)

다음과같이가설을설정하였다.

연구가설3. 체계적정보처리는친환경행동에정(+)적인영향을미치는반면(3a), 휴리스틱정

보처리는친환경행동에부(-)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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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수집능력의역할

정보수집능력(information gathering capacity)은 위험관련정보를 찾고 이해할수 있는

개인의능력을의미한다(이혜규·백혜진, 2019). HSM에서는이러한능력에따라사람들이정보

를처리하는방식이달라진다고가정한다(Eagly & Chaiken, 1993; Griffin et al., 1999;

Kim&Paek, 2009) 즉정보수집능력이높은사람들은필요한환경정보를찾아좀더정확한

정보를체계적으로처리하려고노력하는반면, 능력이낮은경우는주변적단서에의지하게된다

는것이다. 환경정보의체계적처리는친환경행동으로이어진다는점에서정보수집능력의역할

은중요하다.

환경문제와관련한선행연구에서도정보수집능력과정보처리방식의연관성을검토한바

있다. 예를들어미세먼지를주제로한연구에서는인지된정보수집능력이높을수록체계적처

리와휴리스틱처리모두강화되었다(김영욱외, 2017). 유전자변형식품관련실험연구에서정

보수집능력은체계적혹은휴리스틱처리과정에모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Kim&Paek, 2009). 다른연구에서는정보수집능력이체계적처리에는긍정적인영향을미

쳤지만, 휴리스틱처리와는유의미한관계가나타나지않았다(김영욱·김영지·김수현, 2018). 반

면, 미국의연구에서는환경문제로인한건강위험(오염된호수의물고기또는수돗물섭취, 생

태계위협)과관련된 기사를읽고이해하는능력이 높을수록 휴리스틱정보처리가 감소된다고

밝혔다(Kahlor et al., 2003). 이 밖에도 위험물질(Dong & Yang, 2023b)과 코로나

19(Hwang & Jeong, 2023; Yang, Dong, & Liu, 2022) 관련연구에서정보수집능력이

추가적인정보를찾으려는체계적처리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는HSM의이론적전제(Chen et al., 1999)와더불어, 정보수집능력이높다고

지각할수록체계적정보처리를하며휴리스틱정보처리는지양하게된다는선행연구결과(김영

욱외, 2018; Kahlor et al., 2003)를기반으로다음과같이가설을설정하였다.

연구가설4. 정보수집능력은체계적정보처리에정(+)적인영향을미치는반면(4a), 휴리스틱

정보처리에는부(-)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4b).

오염물질, 태풍, 미세먼지, 코로나19 등의관련연구에서는정보수집능력이정보불충분

성과 정보처리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토하였다(김영욱 외, 2017; 허서현·김영욱,

2015; Dong &Yang, 2023b; Yang et al., 2022). 예를들어허서현과김영욱(2015)은태

풍의위험에대한정보가충분하지않아체계적처리를하려는상황에서정보수집능력이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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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두변수의관계를약화시킬수있다고보았다. 김영욱외(2017)의연구에서는미세먼지에

관한위험정보불충분성이높고정보수집능력이높다고지각한경우에서만휴리스틱처리가감

소하는경향을보인다고설명하였다. 다른연구에서는기후변화대응을위한정보불충분성은정

보수집능력과상호작용하여체계적처리에는정적, 휴리스틱처리에부적인방향성을보였으나

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김영욱외, 2018).

선행연구를요약하면, 정보수집능력은정보불충분성이높은사람들의체계적처리를돕

고, 휴리스틱처리는감소시키는역할을할것으로예측된다. 따라서본연구는환경정보를획득

하고이해하는정보수집능력이정보불충분성과정보처리간의관계를조절한다는HSM의이

론적전제(Eagly &Chaiken, 1993; Griffin et al., 1999)를기반으로다음과같이연구가

설을설정하였다.

연구가설 5. 정보수집능력은정보불충분성과체계적정보처리사이에정(+)적인영향(5a)을,

정보불충분성과휴리스틱정보처리사이에부(-)적인영향(5b)을조절할것이다.

(4) 정보불충분성과정보처리의매개역할및정보수집능력의매개된조절효과

HSM과RISP모형을바탕으로제안된본연구의가설과연구문제를연결해보면정보불충분성

과정보처리과정이미디어이용과친환경행동사이의관계를매개할것인지, 또한정보수집능

력이이러한매개효과를조절하는지에대한추가적인검증이필요하다. 그러나이러한모형을바

탕으로한 환경관련선행연구들은미디어이용과지식(김영욱·한지원, 2022), 미디어이용과

개인행동이나정책지지(안정선·김여정, 2022) 등직접적인관계에초점을맞추었다. 따라서미

디어에서노출되는정보가어떤과정을거쳐서사람들의행동에영향을미치는지는명확히설명

되지않았다(차유리·조재희, 2019; Ai et al., 2021).

선행연구에따르면미디어이용은개인의태도나행동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기보다는

정보처리과정을통해간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 예를들어미디어로부터제공되는정보는범죄

정책(Sotirovic, 2001)이나정치참여(Shah, Cho, Eveland, &Kwak, 2005)와같은맥락에

서정보처리전략에따라사람들의행동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김활빈외(2018)의

연구에서는미디어이용과위험예방행동의도사이에서체계적처리가긍정적인매개역할을한다

고밝혔다. 이러한선행연구들은미디어와행동사이에서정보처리의매개역할을검증한것이다.

미디어와행동사이에정보불충분성의선결요인인지식의매개효과를본선행연구도있

었다. 기후변화를주제로한연구에서는미디어이용이환경지식을높여친환경행동의도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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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영향을미쳤다(Karimi et al., 2021). 본연구는이러한단순매개효과와관련된두줄

기의선행연구를통합하여미디어이용-(지식을통한) 정보불충분성-정보처리-행동의연속매개

효과를탐구하고자하였다.

연구문제3. 미디어를통한환경정보이용은정보불충분성과정보처리(체계적, 휴리스틱) 과정을

거쳐친환경행동에영향을미칠것인가?

또한이러한매개과정에서정보를찾고이해할수있는개인의능력은조절역할을수행한

다. 환경및건강관련연구에서는정보수집능력이정보가불충분한상황에서체계적정보처리

를 유발하고 휴리스틱 정보처리를 감소시킨다는 상호작용 효과를 제시한 바 있다(김영욱 외,

2017; Dong &Yang, 2023b). 이러한점을바탕으로본연구는미디어이용이정보불충분성

과정보처리과정을매개로친환경행동에영향을미치는과정에서정보수집능력에의해조절될

가능성이있는지아래와같은연구문제를설정해탐구하고자하였다.

연구문제4.정보수집능력은정보불충분성이정보처리(체계적, 휴리스틱)과정을거쳐친환경행

동에미치는영향을조절하는가?

종합적으로아래<Figure 1>은표현의한계상연속매개효과(<연구문제3>)와매개된조절

효과(<연구문제4>)를제외한나머지가설과연구문제를도식화하였다.

Figure 1. The proposed research model

Note. media use(미디어이용), information insufficiency(정보불충분성), information gathering capacity(정보수집능력),
systematic processing(체계적정보처리), heuristic processing(휴리스틱정보처리), behavior(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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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연구에서는한국환경연구원의 �2023년국민환경의식조사�를통해수집된2차데이터1)를활용

하였다. 해마다실시되는‘국민환경의식조사’는부문별환경정책과관련하여국민의환경에대한의

식과실천의지를파악함으로써환경정책수립에활용하기위한목적을지닌다. 따라서본연구에적

합한환경커뮤니케이션변수들을모두포함하고있고,대규모표본을사용한다는장점이있다.

해당조사는89만명을보유한한국리서치MS 패널중전국의만19세이상부터69세까

지의성인남녀를대상으로실시되었으며, 지역별, 성별, 연령별비례할당추출법을사용하여총

3,088명이웹조사에응답하였다. 본연구에서는측정항목중친환경행동변수에결측치가있

는34명의응답을제외하고, 총3,054명의자료를분석에사용하였다. 그중50.29%는남성(n

= 1,536)이었으며, 평균만 45.37세(SD = 13.85, Range = 19~69) 였다. 또한 48.30%

가 최종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응답했으며(n = 1,475), 정치 이념은 중도 성향이

42.86%(n=1,309), 진보성향이26.88%(n=821), 보수성향이23.90%(n=730)를차

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n %

Gender Male 1,536 50.29

Female 1,518 49.71

Age

(years)

20-29 554 17.94

30-39 532 17.23

40-49 657 21.28

50-59 712 23.06

60-69 633 20.50

Education level Junior high school graduate 57 1.87

High school graduate 1,475 48.30

College graduate 1,323 43.32

Graduate school (currently enrolled or higher) 199 6.52

Political Progressive 821 26.88

tendency Moderate 1,309 42.86

Conservative 730 23.90

Not sure 194 6.35

Note. Education level(교육 수준): junior high school graduate(중학교 졸업), high school graduate(고등학교 졸업),
college graduate(대학교졸업), graduate school(currently enrolled or higher)(대학원재학이상); Political tendency (정

치성향): progressive(진보), moderate(중도), conservative(보수), not sure(모름).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 = 3,054) 

1) 출처: 한국환경연구원(KEI), Retrieved 5/17/24 from https://www.kei.re.kr/board.es?mid=a106050100

00&bid=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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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미디어를통한환경정보이용

미디어를통한환경정보이용(이하미디어이용)은 ‘개인이환경정보관련미디어를이용하는정

도’로정의하였다. 사람들이환경정보를이용하는경로가주로언론보도(TV, 라디오, 신문, 온

라인뉴스등)와예능및교양프로그램이라는점을고려하여(염정윤·강선아, 2023), 이러한정

보이용률이높은미디어콘텐츠를중심으로측정하였다. 측정문항은환경관련정보를 “TV, 라

디오, 신문, 온라인뉴스등의언론보도” 및 “TV, 라디오등의예능, 교양프로그램”을통해어느

정도접하는지에대한문항으로, 5점리커트척도(1 =전혀이용하지않는다~5=매우자주

이용한다)로측정되었다. 미디어이용변수는두문항의평균점수를산출하여사용하였다(M=

3.66, SD=0.74).

(2) 정보불충분성

정보불충분성은 ‘개인이환경문제대응을위해현재가지고있는정보량보다더필요로하는정

보량의정도’로정의된다. 그러나개인이앞으로필요한정보량을정확하게추정하는것은현실

적으로어려우므로(Yang, Aloe, &Feeley, 2014), 정보불충분성을측정하기위해단일문항

을적용한선행연구(예: 서미혜, 2016; Trumbo, 2002)와유사한 “현재알고있는환경정보의

정도를생각했을때, 환경문제에적절히대응하기위한정보를어느정도가지고있다고생각하

십니까?”로측정된5점리커트척도문항(1 =매우부족하다~5 =매우충분하다)을역코딩

하여사용하였다(M=3.29, SD=0.74).

(3) 정보수집능력

정보수집능력은 ‘정보처리과정에서환경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이해및판단할수있는능력’

으로정의하였다. 측정문항은선행연구(이혜규·백혜진, 2019; 허서현·김영욱, 2015; Griffin

et al., 2004; Yang, Kahlor, & Li, 2014; Yang, Rickard, Harrison, & Seo, 2014)와

유사한다음의세문항을역코딩하여활용하였다: “필요한환경정보를어디서찾아야하는지잘

모르겠다”, “대다수의 환경정보는 너무 어려워이해하기 힘들다”, “시중에유통되는 환경정보에

사실과의견이섞여있어정확한정보를파악하기힘들다” (5점리커트척도: 1 =전혀동의안

함~5=매우동의함). 요인분석결과단일요인으로나타나정보수집능력변수는세문항의

평균점수를산출하여사용하였다(M=3.31, SD=0.71, Cronbach’s α=.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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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처리

정보처리는‘개인이정보를이해하고평가하는과정에서노력을기울이는정도’로정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선행연구에서활용된측정문항과유사한측정문항을사용하였고(구윤희·김활빈외,

2020; 구윤희·안지수외, 2020; 김영욱외, 2017, 2018; Dong & Yang, 2023a; Griffin,

et al., 1999, 2002, 2004), 요인분석결과2개요인으로확인되었다. 체계적정보처리의측정

항목은 “나는환경에대해더많은정보를얻고자노력한다”, “나는환경에대해새롭게알게된

사실들을주제로주변사람들과이야기한다”, “나는환경에관련된주제가나오면그에대해한

번생각해본다” 등총세문항을활용하였다. 체계적정보처리변수는분석과정에서세문항의

평균점수를산출하여사용하였다(M=3.39, SD=0.64, Cronbach’s α=.77[.75, .78]).

다음으로, 휴리스틱정보처리의측정항목은 “나는환경정보를가볍게흘려듣는다”, “나는환경정

보를접한후관련내용에대해생각하기위해따로시간을쓰지않는다” 등총두문항을활용하

였다. 휴리스틱정보처리변수는분석과정에서두문항의평균점수를산출하여사용하였다(M

=2.88, SD = 0.74, Inter-item r = .50). 체계적정보처리및휴리스틱정보처리변수는

모두5점리커트척도(1 =전혀동의안함~5=매우동의함)로측정되었다.

(5) 친환경행동

친환경행동은‘환경보전을위해일상적인행동을지속적으로실천하는정도’로정의하였으며, 안

정선과 김여정(2022), 주남 외(2022)의 연구와 유사한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 항목은

“친환경마크나재활용마크가있는제품의구매를우선고려한다”, “짧은거리이동시친환경적

인교통수단(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을이용한다”, “일회용품(일회용비닐팩, 일회용포장지, 종

이컵등)의소비를자제한다”, “마트나시장방문시일회용비닐봉투대신장바구니를가지고간

다”, “물건구입시과대포장, 플리스틱재질등환경에이롭지못한제품구입을자제한다”, “종

이, 플라스틱, 병, 캔등의쓰레기를깨끗이씻어분리배출한다” 등총여섯개의문항을명목형

변수(1: 지속적으로실천하고있다, 2: 지속적으로실천하고있지않다)로측정한항목을사용

하였다. 본연구에서는각6개의친환경행동에대해해당사항이없는경우를제외하고, 실천하

고있다고응답한경우1점, 그렇지않은경우0점을적용하여여섯문항의응답점수를합산하여

사용하였다(M=4.02, SD=1.77).

(6) 통제변수

성별과연령, 정치 성향, 교육수준(박이레·김서용, 2020; 안정선·김여정, 2022; 홍은영·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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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1; Dong & Yang, 2023a), 그리고환경에대한관심(조소연·정주원, 2022; Zhang

&Skoric, 2018)은친환경행동또는대응행동에영향을미친다는것을고려하여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그중환경에대한관심은장과스코릭(Zhang &Skoric, 2018)의연구와유사한

문항으로 “귀하는평소에환경(환경문제)에얼마나관심이있습니까?” (5점리커트척도: 1 =

전혀관심이없다~5=매우관심이있다)를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연구는다음과같은분석과정을거쳤다. 첫째, 본연구에포함된개별변수들의경향성을파

악하기위해기술통계치및피어슨상관계수를확인하였다(부록Ⅰ참조).

둘째, 본연구의연구가설및연구문제를검증하기위해조절변수와매개변수가포함된경

로분석을수행하였다. 경로분석에앞서체계적및휴리스틱정보처리를측정하는문항들이각

잠재변수를 타당하게 구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부록Ⅱ 참조).

이를위해KMO(Kaiser-Meyer Olkin) 값(Range = .6~.7)과바틀렛(Bartlett)의구형성

검정결과(χ2(10) =3613.71, p < .001)를기반으로본자료가요인분석을수행하기에적절한

자료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 모형의 수렴타당도는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지표를통해검증하였으며, 체계적및휴리스틱정보처리변수모두AVE지표0.5

이상으로나타나적절한수렴타당도를확보하였다고판단하였다. 또한판별타당도검증을위해

론코와조(Rönkkö&Cho, 2022)가제안한CICFA(sys) 지표를적용하였다. CICFA(sys)는확

인적요인분석에서산출되는상관관계의95%CI를기반으로하는지표로신뢰구간의상한값이

.8미만이면판별타당도를확보하였다고해석할수있다(Rönkkö&Cho, 2022). 본분석모형

의체계적및휴리스틱정보처리변수는CICFA(sys) 지표가0.38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타

당도검증결과를기반으로, 본연구에서사용한측정문항들이잠재변수를타당하게구성하고

있음을확인하였다. 다음으로연구문제와가설을검증하기위한본연구의경로분석에는나이,

성별, 교육수준, 정치성향, 환경에대한관심이통제변수로포함되었다. 해당분석모형의적합

도를 평가하기 위해 카이스퀘어 차이 검정 결과와 함께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지표를확인하였다(Kline, 2005). 최종경로분석모형의적합도지수는 χ2

(44) = 1106.201, p < .001, CFI = .952, SRMR= .0076, RMSEA= .088 [90%CI:

.084, .093]으로, 적합도기준을충족하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연구문제에서설정한매개효과와매개된조절효과의통계적유의성을검증하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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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스트래핑을활용해경로계수의95%신뢰구간의상한값과하한값이0을포함하지않는경우

95%신뢰수준에서유의하다고판단하였다. 모든분석은통계소프트웨어 R 프로그램 version

4.3.1(R Core Team, 2023)으로수행되었으며, 다음의패키지를사용하였다: psych(Revelle,

2023), lavaan(Rosseel, 2012), semTools(Jorgensen, Pornprasertmanit, Schoemann,

& Rosseel, 2022), performance(Lüdecke, Ben-Shachar, Patil, Waggoner, &

Makowski, 2021).

4. 연구결과

1) 각변수간개별적영향검증

<연구가설1~4> 및 <연구문제1, 2>는연구모형에포함된각변수간개별적인영향을검증하

고자설정되었다. <Table 2>와 <Figure 2>에서제시된바와같이, <연구가설2> 및 <연구가설

4b>를제외하면<연구가설1~4> 및 <연구문제1~2>는모두지지된것으로나타났다. 분석결

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미디어이용은친환경행동에정(+)적영향(<연구가설1>: β

=.195, p < .001)을, 정보불충분성에는부(-)적영향(<연구문제1>: β=-.068, p < .001)

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미디어를통한환경정보를많이이용할수록관련정보가충분하

다고지각하며, 더많은친환경행동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정보불충분성은체계적정

보처리및친환경행동에부(-)적영향(<연구가설2a>: β=-.084, p < .05; <연구문제2>: β

= -.115, p < .01)을미치는반면, 휴리스틱정보처리에는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

않았다. 본연구에서예측한가설과달리, 스스로정보가충분하다고지각할수록체계적정보처

리를하는경향이있었으며, 친환경행동을더실행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정보불충분성이

휴리스틱정보처리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은95%신뢰수준에서유의하지않아, <연구가설2>

는모두기각되었다. 셋째, 체계적정보처리는친환경행동에정(+)적영향(<연구가설 3a>: β

=.486, p < .001)을, 휴리스틱정보처리는친환경행동에부(-)적영향(<연구가설3b>: β=

-.299, p < .001)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환경관련정보를체계적으로처리하는것은

친환경행동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지만, 휴리스틱하게처리하는것은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모두지지되었다. 넷째, 정보수집능력은체계적정보처리

(<연구가설 4a>: β = .094, p < .05) 및 휴리스틱정보처리(<연구가설 4b>: β = .19, p <

.001)에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연구가설4a>는지지되었으나<연구



미디어를통한환경정보이용이친환경행동에미치는영향의기제 215

가설4b>는기각되었다. 정보수집능력이높을수록정보처리를이중으로함으로써더많은정보

처리가이루어지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연구가설 5>는 정보 수집능력이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처리(체계적, 휴리스틱)의 관계를

조절하는지에대한것이었다. 분석결과, 정보수집능력의유의한조절효과는나타나지않았다.

즉정보수집능력은정보불충분성이정보처리에미치는영향을강화하거나약화시키는역할을

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연구가설5>는모두기각되었다.

Path β SE p-value 95%CI LB 95%CI UB

H1 MU→Behavior 0.195 0.044 < .001 0.111 0.282

RQ1 MU→ IIS -0.068 0.02 0.001 -0.108 -0.029

H2a IIS→SP -0.084 0.036 0.019 -0.154 -0.013

H2b IIS→HP 0.028 0.056 0.622 -0.081 0.143

RQ2 IIS→Behavior -0.115 0.041 0.005 -0.195 -0.034

H3a SP→Behavior 0.486 0.054 < .001 0.381 0.593

H3b HP→Behavior -0.299 0.045 < .001 -0.387 -0.21

H4a GC→SP 0.094 0.037 0.011 0.022 0.167

H4b GC→HP 0.19 0.053 < .001 0.088 0.298

H5a IIS ×GC→SP -0.007 0.01 0.499 -0.027 0.013

H5b IIS ×GC→HP 0.003 0.016 0.826 -0.028 0.033

Note. MU=Media use; IIS=Information insufficiency; GC=Information gathering capacity; SP=Systematic
processing; HP=Heuristic processing.

Table 2. Results of the Path Analysis

Figure 2. Results of the proposed model
Note. All coefficients indicate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Solid lines represent significant paths at the 95% CI,
while dashed lines indicate non-significant paths. Age, gender, education level, political tendency, and

environmental interest were controlled but not shown in this model. ***p < .001, **p < .01,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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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속매개효과와매개된조절효과검증

<연구문제 3>은미디어이용이정보불충분성과정보처리(체계적, 휴리스틱) 과정을거쳐친환

경행동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것이었다. 연속매개효과분석결과(<Table 3> 참조),

미디어이용이정보불충분성과정보처리(체계적, 휴리스틱) 과정을통해친환경행동에미치는

영향은모두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체계적정보처리경로: β=.003, p = .067; 휴

리스틱정보처리경로: β= .001, p = .646). 이러한결과는미디어이용이정보불충분성과

정보처리(체계적, 휴리스틱) 과정을매개로친환경행동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것

을의미한다.

이에본연구의가설및연구문제로는제시되지않았지만, 선행연구에서제시된단순매개

효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정보불충분성을단일매개변수로한결과를살펴보면, 미

디어 이용이 정보 불충분성을 통해 친환경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08, p < .05). 이는미디어에서제공하는환경정보를많이이용할수록정보불충분성이낮아

지고, 정보가충분하다는지각이친환경행동을증가시키는방식으로작용한다는것을의미한다.

비록해당경로의방향성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으나, 그효과의크기가미미한수준이라는점

에서해석에유의하여야한다. 둘째, 각정보처리(체계적, 휴리스틱) 과정을단일매개변수로한

결과를살펴보면, 미디어이용이두가지정보처리과정을통해친환경행동에정적영향을미치

는것으로나타났다(체계적정보처리: β=.131, p < .001; 휴리스틱정보처리: β=.026, p

< .001). 이는미디어이용이두가지정보처리과정을통해친환경행동과긍정적인관계가있

음을시사한다. 특히체계적정보처리의매개효과가휴리스틱정보처리의매개효과보다더크므

로, 환경맥락에서는미디어이용이친환경행동을촉진할때체계적정보처리과정이상대적으

로더큰역할을할수있다고해석할수있다.

Effect Path β Boot SE p-value
95%CI

LB

95%CI

UB

Indirect

MU→ IIS→Behavior 0.008 0.004 .035 0.002 0.016

MU→SP→Behavior 0.131 0.017 < .001 0.099 0.165

MU→ IIS→SP→Behavior 0.003 0.002 .067 0.000 0.006

MU→HP→Behavior 0.026 0.007 < .001 0.013 0.041

MU→ IIS→HP→Behavior 0.001 0.001 .646 -0.002 0.003

Total MU→Behavior 0.296 0.045 < .001 0.211 0.386

Note. Bootstrap estimates are based on 5,000 bootstrap samples.; MU=Media use; IIS=Information insufficiency;

SP=Systematic processing; HP=Heuristic processing.

Table 3. Decomposition of the Serial Mediating Effect of Information Insufficiency and Information 

Processing 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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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4>는정보불충분성이정보처리(체계적, 휴리스틱)과정을거쳐친환경행동에미

치는영향을정보수집능력이조절하는지에대한것이었다. 구체적으로정보수집능력이정보불

충분성과정보처리(체계적, 휴리스틱) 간관계를조절하여, 미디어이용이정보불충분성과정보

처리(체계적, 휴리스틱) 과정을거쳐친환경행동에미치는매개효과가정보수집능력의수준에

따라어떻게달라지는지를살펴보고자했다. 정보수집능력의수준에따라분석한조건부매개효

과및매개된조절효과의분석결과는<Table 4>에제시하였으며,구체적인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미디어이용이정보불충분성과체계적정보처리를거쳐친환경행동에미치는매개효

과는정보수집능력이평균보다낮은경우(β=.003, p < .01)와평균보다높은경우(β=.004,

p < .01) 모두유의하였다. 다만그차이가미미하여정보수집능력의매개된조절효과는통계적

으로유의하지않았으며(β < .001, p=.494), 효과의크기도미미하여해석에유의할필요가있

다고보았다.둘째, 미디어이용이정보불충분성과휴리스틱정보처리를거쳐친환경행동에미치

는매개효과는정보수집능력의수준에관계없이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정

보수집능력이평균보다낮은경우(β= .001, p = .148)와평균보다높은경우(β= .001, p

=.170) 모두유의하지않았다.이는미디어이용이정보불충분성, 휴리스틱정보처리과정을거

쳐친환경행동에미치는매개효과가정보수집능력에관계없이유의하지않음을의미한다. 정보

수집능력의매개된조절효과역시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β < .001, p=.947).

이상의매개된조절효과분석결과를종합하면, 정보수집능력은미디어이용이정보불충분

성과정보처리(체계적, 휴리스틱) 과정을거쳐친환경행동에미치는영향을조절하지않았다. 체

계적정보처리경로의경우정보수집능력이평균보다높을때와낮을때모두정(+)적으로유의

하였으나, 휴리스틱정보처리경로의경우정보수집능력에관계없이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Effect β Boot SE p-value 95%CI LB 95%CI UB

Path: Media use → Information insufficiency → Systematic processing → Behavior

Conditional

Indirect

Information gather capacity (–1 SD) 0.003 0.001 .005 0.001 0.006

Information gather capacity (+1SD) 0.004 0.001 .007 0.001 0.007

Moderated

mediation
0.000 0.000 .494 0.000 0.000

Path: Media use → Information insufficiency → Heuristic processing → Behavior

Conditional

Indirect

Information gather capacity (–1 SD) 0.001 0.001 .148 0.000 0.002

Information gather capacity (+1SD) 0.001 0.001 .170 0.000 0.002

Moderated

mediation
0.000 0.000 .947 0.000 0.000

Note. Bootstrap estimates are based on 5,000 bootstrap samples.

Table 4. Decomposition of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Information Gathering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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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및제언

본연구는이중정보처리 모형인휴리스틱-체계적모형(Heuristic-Systematic Model, 이하

HSM)과이모형을토대로사람들이위험정보를처리하고추구하거나회피하는과정을설명하

는위험정보탐색처리모형(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 이하RISP)

을적용한기존의연구가미디어의역할을간과하였음에주목하였다. 이에다양한미디어를통해

전달되는환경정보가사람들의친환경행동에영향을미치는과정에서어떻게정보처리를하며,

이과정에서정보불충분성과정보수집능력의역할은무엇인지를탐구하였다. 주요연구결과와

함의는다음과같다.

첫째, 사람들이미디어를통해환경정보를이용하는것은친환경행동에직접적인영향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미디어를통해정보를많이습득할수록쓰레기분리배출

이나일회용품사용자제, 장바구니이용, 에너지절약, 친환경제품구매등의대응행동또는친

환경 행동의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국내 연구(안정선·김여정, 2022; Paek &

Hove, 2024)나미디어이용과친환경행동의직접적관계를보고한해외연구(Huang, 2016;

Karimi et al., 2021)의결과와일치한다. 이는매스미디어가환경에대한지식을향상시키고,

친화적인 태도를 형성시키며, 행동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Junsheng et

al., 2019)을반영하는것이기도하다.

둘째, 미디어이용은정보불충분성에부적인영향을미쳤고, 정보불충분성은친환경행동

에부적인영향을나타냈다. 즉사람들은미디어를통해환경정보를습득하고지식을축적할수록

정보가충분하다고인지하며, 정보가충분하다고느낄수록친환경행동을실천한다는것을보여

준다. 선행연구에서는미디어와정보불충분성을직접적으로검토하지는않았지만, 다양한미디

어가 제공하는 환경정보는 환경 지식을 향상시키고(Ai et al., 2021; Ho et al., 2014;

Junsheng et al., 2019; Karimi et al., 2021), 이렇게축적된지식은정보불충분성을예측

하는요인이되며(Yang &Huang, 2019; Zhu, Wei, & Zhao, 2016), 나아가적극적인친

환경행동과정책지지가능성을높인다는선행연구(홍은영·이선이, 2021; Yang et al., 2015)

의결과와일맥상통한다.

셋째, 정보처리와관련된선행연구에서정보불충분성은사람들이어떠한정보처리과정을

거치느냐에중요한선행요인임을밝혀왔지만, 체계적및휴리스틱처리와의관계는일관적으로

나타나지않았다. 본 연구에서는정보불충분성이높을수록체계적정보처리가낮아지는반면,

휴리스틱처리와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가나타나지않았다. RISP 모형을제안하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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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온그리핀과동료들(Griffin et al., 2004)은정보불충분성을높게인식할수록정보를체

계적으로처리를하며, 주변적인처리가능성은낮아진다고주장했는데, 본연구의결과는이러

한주장과는상이해보인다. 이렇듯상이한결과에대해몇가지설명이가능하다.

우선, 개인이어떠한문제와관련된정보를판단할때모든정보처리를사용할가능성이있

다는점을고려하면(Trumbo, 2002), 정보가충분하다고지각하더라도문제에대한위험인식이

나감정반응등다른요인을통해더많은인지적노력을필요로하는체계적정보처리를거쳤

을수있다. 정보불충분성이휴리스틱-체계적정보처리에미치는영향이일관되지않은결과를

도출한국내선행연구에서는부정적 감정(구윤희·안지수외, 2020), 정보에대한주관적규범

(김효정, 2019) 등다른요인이정보처리과정에서작용할수있다는점을지적한바있다. 예를

들어구윤희, 안지수외(2020)의 연구에서는정보불충분성은체계적처리와직접적인관련이

없는반면, 부정적감정이체계적처리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정보불충분성이높음에도체계적처리에부정적인관계를보인것은주제에대한책

임성여부에따라정보처리과정이달라졌을가능성이있다. 예를들어허서현과김영욱(2015)

은책임성이없는태풍과는달리책임성이있는불산유출과관련된정보불충분성이높음에도

정보탐색을하지않거나체계적처리가아닌휴리스틱처리를한다는결과를보고하였다. 이는

책임성이있는위험의경우, 위험인식은높아지지만부정적감정이줄어들어체계적정보처리에

대한동기가감소할수있다는것이다. 실제로 ‘2023 국민환경의식조사’에의하면국민들은환경

보전에대해정부의책임(42.7%)이 가장많다고응답했고, 다음으로일반국민(26.2%), 기업

(22.4%) 순인것으로나타났다(염정윤·강선아, 2023). 따라서환경문제에대해정부가가장큰

책임이있다고인식할수록환경정보가부족한상황에서도사람들은새로운정보를찾거나체계

적처리를하지않을가능성이있다. 향후연구에서는이러한여러가지설명들을검증함으로써

정보불충분성과정보처리의관계를더심도있게검토할필요가있다.

넷째, 본연구결과에따르면휴리스틱-체계적정보처리는친환경행동에서로다른영향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체계적정보처리는친환경행동과정적인관계를, 휴리스틱정보처

리는친환경행동과부적인관계를나타냈다. 이러한결과는견고한설득을위해서는숙고를통

한체계적처리가중요함을강조한정보처리모형과관련된이론적논의(김활빈외, 2018)와더

불어일부선행연구(구윤희·김활빈외, 2020; 유우현·오상화, 2023; 장혜연외, 2024; Ku et

al., 2023)의결과와도맥을같이한다. 즉위험관련정보를처리하는과정에서체계적인처리

는사람들이인지적인노력을들여서정보및지식을획득하는반면, 휴리스틱처리는단서를활

용하여빠르게판단을하는것이므로인지적인노력을통한정보처리가행동에더견고하게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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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칠수있다는것이다. 다만선행연구에서는이중정보처리를동시에검증하기보다는체계적

처리만을검증하였거나(한지원·김영욱, 2023; Dong &Yang, 2023a), 위험주제와맥락에따

라상이한결과가나타났으므로(Zhu et al., 2016), 향후에는이두가지정보처리과정의효과

를다양한위험주제에서재현해볼필요가있다.

다섯째, 미디어이용은정보불충분성과정보처리(체계적, 휴리스틱) 과정을각각매개하

여친환경행동에긍정적인역할을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순차적으로정보불충분성과정보처

리(체계적, 휴리스틱)과정을통한연속매개의효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이는미디

어이용이친환경행동에영향을미치는데있어정보불충분성을줄이고, 두가지정보처리방

식을거쳐야하는연쇄적인과정을거치지는않음을뜻한다고볼수있다. 선행연구에서는미디

어 이용과 행동의 관계에 있어 정보 불충분성의 선결요인으로서 지식의 매개효과(Karimi et

al., 2021)나정보처리의매개효과(김활빈외, 2018; Shah et al., 2005)를검증했을뿐, 연

속매개효과를검증한연구는찾기어려웠다. 다만단순매개효과에대한본연구의결과는이러한

선행연구와일치했다. 미디어이용-정보불충분성-친환경행동의매개효과는미디어를통한새

로운환경정보를 획득할수록 정보 불충분성은감소하여 친환경행동을 촉진한다는 학습효과를

보여준다고할수있다. 또한미디어이용-정보처리-행동의단순매개효과에있어서는미디어정

보의체계적처리가주변적단서를이용하는휴리스틱처리보다친환경행동에더중요한영향을

미친다고해석된다. 이두가지단순매개를통합한연속매개효과가상대적으로약한것은학습효

과와정보처리가언제나순차적으로일어나지는않음을뜻할수있다. 미디어는오랜기간지속

적으로환경문제와관련된정보를전달해왔다는점에서새로운학습이없는정보처리가가능할

수있다. 또한미디어에서제시되는정보의질, 정보원신뢰, 지각된중요성등다른변수들이이

러한학습효과및정보처리의순차적인관계에영향을미칠수있다.

정보처리와관련된연구는아니지만, 아이외(Ai et al., 2021)는소셜미디어이용이객

관적지식을높이고다시주관적지식을높인후지각된중요성을거쳐쓰레기분류의도를높인

다는삼연속매개효과를보고한바있다. 김영욱외(2018)의연구에서는기후변화맥락에서정보

원이왜곡되지않은정보를전달한다고믿을수록정보회피및휴리스틱처리는감소하는반면,

체계적처리는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미디어를통한환경정보가처리되는과정에서학

습뿐만아니라인식및감정반응등다른요인들이환경행동에영향을미칠수있음을뜻한다.

또한정보의질과정보원신뢰도등미디어의특정요인이정보처리와친환경행동에영향을미

칠수있음을뜻하기도한다. 향후에는이러한여러요인들의역할을추가적으로검토함으로써

체계적인정보처리를하는데있어어떠한요인이중요한역할을하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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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보수집능력은정보불충분성이정보처리에미치는영향을통계적으로유의

미하게조절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매개된조절효과역시휴리스틱혹은체계적정보

처리과정에서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다만정보수집능력은체계적처리와휴리스

틱처리에직접적으로긍정적인영향을미쳤는데, 이결과는미세먼지맥락에서인지된정보수

집능력이높을수록체계적처리와휴리스틱처리모두증가했다고보고한선행연구(김영욱외,

2017)와일치한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은한계를갖는다. 첫째, 2차자료를활용함으로써이론적정의에적합

한측정문항을정밀하게재단하지못하였다는한계가있다. 향후연구에서는체계적또는휴리

스틱정보처리의측정문항수를늘리고, 더심도있는질문을구성하여타당도를높일필요가

있다. 다만본연구에서사용된문항들은선행연구에서같은변수를측정하기위해사용된문항

과유사하였다는점에서내용타당도를확보하였고, 확인적요인분석과신뢰도분석등을통해

수렴/판별타당도와내적신뢰도를확보하였다는점, 2021년국민환경의식조사자료를분석한

결과에서도측정문항들이유사한타당도와신뢰도, 방향성을나타냈다는점에서본연구의결과

를크게훼손하지는않는다고보았다.

둘째, 미디어이용이친환경행동에미치는영향의기제를HSM모형을통합하여검토하

는과정에서이론적논의를바탕으로변수간의인과관계를검증하였으나본연구는횡단설문

자료를분석하였다는한계가있다. 또한연구결과에있어서도통계적유의성과별개로효과의크

기가일부미미한수준이라는점을유의하여결과를해석해야한다. 따라서향후실험연구또는

종단연구를통해정보처리과정과함께미디어와행동(의도)에미치는영향에있어그인과성을

추가적으로검증해야할것이다. 예를들어친환경행동을평소에실천하는사람들이미디어를

통해전달되는환경정보를어떻게이용하는지에대해좀더면밀히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셋째, 본연구는TV와라디오, 신문, 온라인뉴스등의언론보도및예능, 교양프로그램

등매스미디어를통한환경정보에한정되어있다. 최근사람들은인터넷포탈, 소셜미디어등

디지털미디어를더많이활용한다는점에서디지털미디어이용에대한측정문항이부재한점은

한계로 남는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는면대면/온라인 대인 커뮤니케이션(SNS, 모바일 메신저

등)과 예방 행동의 관계가 미디어 채널마다 차이가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유우현·정용국,

2016). 이에정보를이용하는다양한채널과더불어대인커뮤니케이션등을좀더세분화하여

친환경행동과의관계를면밀히밝히려는시도가필요하다.

이러한한계점에도불구하고본연구는다음과같은이론적·실무적함의를갖는다. 첫째, 미

디어이용이친환경행동에미치는영향의기제를정보처리모형과통합하여탐구함으로써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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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커뮤니케이션연구의이론적논의를확장하였다는데함의가있다. 대부분의사람들이미디

어를통해정보를얻고있는만큼환경정보를어떤조건과과정을통해처리함으로써친환경행동

이유발되는지를검토했다.또한휴리스틱-체계적이중정보처리과정을동시에살펴보고정보충

분성과정보수집능력의조절과매개역할을통합적인모형으로검토하였다는함의가있다.

둘째, 다양한위험주제를맥락으로휴리스틱-체계적처리에대한이론적논의와이러한정

보처리를예측하는영향요인을검토하는데중점을둔선행연구를바탕으로본연구는환경과관

련된실천행동을예측하는모형으로확장하였다는데의미가있다. 이를통해친환경제품구

매, 대중교통이용등을포함한실제친환경실천행동을유도하기위해사람들은어떠한과정으

로주어진환경정보를처리하는지를검증하였다는함의가있다.

셋째, 본연구는전국성인남녀를대표하는 3,000여 명이상의대규모표본을활용하여

분석했으며, 선행연구가대부분행동의도를예측하는데그치는것과는달리실제사람들이일상

에서실천하는친환경행동에대한예측요인과영향의기제를검증하였다는장점이있다.

이러한학문적기여를바탕으로본연구의결과는친환경단체나환경관련정부및공공

기관이다양한미디어채널을통해환경정보를제공하는것도중요하지만, 사람들이실제로환경

정보를얼마나충분하다고인지하는지, 그러한정보를수집하고분별하며해석하는능력이어느

정도인지를파악해야하며, 어떤정보가어떠한상황에서체계적으로처리되는지에대해파악할

필요가있다는점을강조한다. 미디어를통한환경정보이용이친환경행동과직접적으로혹은

체계적인정보처리를거쳐간접적으로연결된다는점에서다양한미디어를통해고품질의환경

정보를노출시킬필요가있다.

환경문제가나날이심각해지는상황에서미디어는환경오염을감시하고그심각성을전달

하는역할에그치지않고, 환경이슈에대해사람들이어떻게대처하고대응할수있는지에대한

올바른정보를제공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사람들의정보수집능력이이러한정보처리과정

에서조절효과를가지는것을입증하지는못했지만, 직접적으로체계적처리와휴리스틱처리모

두에긍정적인연관성을갖는다는점에서여러위험문제에대해다양한출처로부터정확한정보

를효율적으로수집하고처리할수있는역량이개선된다면환경정보를더효율적으로, 때로는

체계적으로처리함으로써친환경행동에도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다. 따라서환경커뮤니케이

션실무자들은복잡한미디어환경에서공중이환경이슈에대한주의를환기하고, 올바른정보

를가려내고수집할수있는능력을배양함과동시에친환경행동을실천할수있는다양한전략

을수립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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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I

1 2 3 4 5 6 7 8 9 10

1. Gendera

2. Age .02

3. Education level -.07*** -.29***

4. Political tendencyb -.03 .05*** -.04***

5. Environmental interest .03 .18*** .06*** -.07***

6. Media use .02 .20*** -.02 -.01 .25***

7. Information insufficiency .08*** .07*** -.15*** .02 -.21*** -.10***

8. Information gathering

capacity
.06*** -.14*** -.01 -.02 -.11*** .02 .28***

9. Systematic processing .08*** .07*** .07*** -.07*** .43*** .40*** -.20*** .02

10. Heuristic processing -.07*** -.11*** -.04** .08*** -.25*** -.14*** .14*** .23*** -.27***

11. Behavior .10*** .14*** .05*** -.05*** .30*** .23*** -.13*** -.06*** .33*** -.24***

Note. a = dummy variable: Male (1), Female (2); b = dummy variable: Progressive (1), Neutral (including those

uncertain) (2), Conservative (3);
** indicates p < .01; *** indicates p < .001.

Appendix 1.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 = 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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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II

Latent Variable Item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SE z p-value AVE

Systematic

processing

SP1 0.550 0.014 39.484 < .001

0.526SP2 0.638 0.015 41.573 < .001

SP3 0.505 0.014 36.845 < .001

Heuristic

processing

HP1 0.688 0.030 23.186 < .001
0.515

HP2 0.516 0.024 21.574 < .001

Note. AVE indicates Average Variance Extracted.

Appendix 2.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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