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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이슈 관련 미디어 노출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대학생의 플라스틱 소비 의도에 미치는 영향
: 플라스틱 이슈 관여도의 매개 역할

Effect of Media Exposure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Related to 
Plastic Issues on University Students' Plastic Consumption Intentions

: The Mediating Role of Plastic Issue Involvement
김예솔란*, 이미나**

Yesolran Kim*, Mina Lee**

요 약 이 연구는 플라스틱 이슈 관련 미디어 노출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대학생의 플라스틱 소비 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플라스틱 이슈 관여도의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대학생 2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으며, 수

집된 데이터는 SPSS 28.0 및 PROCESS Macro 4.2(Model 4)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플라스틱 이슈 관련 미디어

노출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플라스틱 이슈 관여도를 통해 플라스틱 소비 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

구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 입안자와 환경 단체 및 교육 기관의 실무자는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

한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미디어 노출, 대인 커뮤니케이션, 이슈 관여도, 플라스틱 소비 의도, 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media exposure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related to plastic 
issues on college students' intentions to consume plastic,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plastic issue 
involvement.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85 university student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8.0 and PROCESS Macro 4.2 (Model 4). The results indicated that media exposure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related to plastic issues were found to reduce plastic consumption intentions through plastic issue 
involvement.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makers, practitioners in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can develop and implement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to reduce plastic consumption and protect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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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 제기

플라스틱 오염(plastic pollution)은 중대한 글로벌

환경 문제이다. 플라스틱 제품의 광범위한 사용은 상

당한 환경 파괴를 유발하여 야생동물과 인간 건강을

포함한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1]. 이러한

환경적 영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플

라스틱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2].

플라스틱 소비 문제와 관련해 이 연구는 대학생에

주목했다. 대학생은 미래 소비 패턴을 형성하고 사회

적 담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고려할 때

환경적 지속 가능성의 맥락에서 핵심적인 인구 집단이

다. 관련 조사에 의하면 현재 대학생 세대는 사회적 바

람직성(social desirability)에 대한 민감성과 친환경 환

경 문제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친환경 행동 참여율은

낮은 편이다[3]. 특히 플라스틱 소비와 관련해 다른 세

대보다 일회용품 사용량과 플라스틱 배출량이 많다는

점에서[3] 이 인구 집단의 플라스틱 소비 행동에 대한

이해와 개입(interventions)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디어 노출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이 사회

문제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는 가장 주요한 채널이다. 그

렇기에 인식을 향상하거나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개입

프로그램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4, 5]. 그러나 이

같은 커뮤니케이션 요인이 대학생의 플라스틱 이슈 관

여도와 소비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술적 탐구

는 제한적이다.

이에 이 연구는 플라스틱 이슈 관련 미디어 노출

(media exposure)과 대인 커뮤니케이션(interpersonal

communication)이 대학생의 플라스틱 소비 의도

(plastic consumption intentions)에 미치는 영향을 플

라스틱 이슈 관여도(plastic issue involvement)의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역학을 조

사하여 플라스틱 소비 행동에 관한 학술적 격차를 해

소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 입안자와 환경 단체 및 교육

기관의 실무자에게 미디어와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포

함한 커뮤니케이션 요인을 활용해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환경 행동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 통

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2. 문헌 고찰

미디어 노출은 미디어 의제(media agenda)가 공중

의제(public agenda)에 미치는 영향을 제안한 의제 설

정 이론(agenda setting theory)의 이론적 가정을 기반

으로 오랫동안 특정 이슈에 대한 공중의 태도와 행동

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로 인식되어왔다[6]. 미디어가

특정 이슈를 강조하면 공중이 그것을 중요하게 인식하

게 된다는 것이다. 환경 행동 영역에서도 미디어 노출

은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프레이밍(framing)

함으로써 개인의 환경 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4]. 예를 들어 미디어 노출은 환경에 대한 태

도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친환경 구매 행동에 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러한 맥락

에서 플라스틱 이슈에 관한 미디어 노출이 증가하면

플라스틱 이슈에 대한 개인적인 관련성과 중요도가 높

아져 플라스틱 소비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가족·친구·동료 등 주변 사람과의 소통을 포함한 대

인 커뮤니케이션은 환경 행동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 요인이다. 사회적 상호

작용은 정보를 교환하고,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며, 사

회적 규범을 강화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5]. 사회적

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의하면 인간의 사

고·감정·행동은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관찰을 통한 간접적인 습득의 영향을 받

는다[7]. 기존 연구에 의하면 건강 문제에 대한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건강에 대한 위험 인식과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 또 다른 연구는 가족과

친구로부터 재활용 관련 메시지를 받은 개인은 재활용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더 높고, 이러한 대인 커뮤니케

이션을 통한 정보 전달은 TV·라디오·인쇄 미디어 등

다른 정보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9]. 이

같은 맥락에서 플라스틱 이슈와 관련한 대인 커뮤니케

이션 역시 플라스틱 이슈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과 중

요도를 형성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단계적으

로 플라스틱 소비 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이 플라스틱 소비 문제와 같은 특정 이슈에 대

해 갖는 개인적인 관련성과 중요도의 정도는 이슈 관

여도로 개념화된다[10]. 기존 연구에 따르면 환경 관련

메시지에 대한 노출은 환경에 관한 관심, 태도, 지각된

개인적 책임 등에 영향을 주며, 이는 순차적으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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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영향을 미친다[7, 11]. 이 같은 학술적 논의는

플라스틱 이슈 관여도가 플라스틱 이슈 관련 미디어

노출 및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플라스틱 소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잠재적으로 매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플라스틱 이슈 관련 미디어 노출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자주 이루어질수록 이를 자신과

관련 있는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게 되어 플라스틱을

소비하려는 의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3. 연구 문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는 대학생의 플라

스틱 이슈 관련 미디어 노출 및 대인 커뮤니케이션, 플

라스틱 이슈 관여도, 플라스틱 소비 의도 간 구조적인

관계를 실증적으로 탐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

와 연구모형을 도출했다.

연구 문제1. 대학생의 플라스틱 이슈 관련 미디어 노

출 및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플라스틱 이

슈 관여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연구 문제2. 대학생의 플라스틱 이슈 관련 미디어 노

출 및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플라스틱 이

슈 관여도는 플라스틱 소비 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연구 문제3. 대학생의 플라스틱 이슈 관여도는 플라스

틱 이슈 관련 미디어 노출 및 대인 커뮤

니케이션과 플라스틱 소비 의도 간의 관

계를 매개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Ⅱ. 연구 방법

1. 설문 개요

설문조사는 서울·충남·부산을 포함한 국내 소재 대

학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285명을 대상

으로 약 3개월간 온라인을 통해 시행했다. 응답자는

연구자로부터 안내받은 온라인 설문 링크에 접속해 설

문 참여 동의 절차를 거쳐 플라스틱 이슈 관련 미디어

노출 및 대인 커뮤니케이션, 플라스틱 이슈 관여도, 플

라스틱 소비 의도, 인구통계적 속성(성별 및 연령)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에 응답했다. 응답자

의 성별 구성은 남성 90명(31.58%), 여성 195명

(68.42%)이고, 평균 연령은 21.59세(SD=2.12)이다.

2. 측정 도구

측정 도구는 기존 연구의 측정 도구를 연구 주제에

맞춰 수정 및 보완해 구성했다[2, 12, 13, 14, 15].

플라스틱 이슈 관련 미디어 노출은 “평소 아래 제시

된미디어에서플라스틱소비문제에관한정보를얼마

나자주접하십니까?”라는질문에대해 7개의세부항목

(신문, 라디오, TV, 잡지, 인터넷, 소셜미디어, OTT 서

비스)을 제시하고 각각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1:

전혀접하지않음, 7: 매우자주접함). 연구문제검증을

위한 분석에는 전체항목의 평균값을사용했다. 즉, 7점

에 가까울수록 미디어에서 플라스틱 이슈에 관한 정보

를 자주 접하는 것을 의미한다(M=2.81, SD=.96,

Cronbach’s α=.79).

플라스틱이슈관련대인커뮤니케이션은 “평소아래

제시된 사람들과플라스틱소비문제에관해얼마나자

주이야기하십니까?”라는질문에대해 3개의세부항목

(가족, 친구또는동료, 그외주변사람)을 제시하고각

항목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1: 전혀 하지 않음,

7: 매우 자주 함). 모든 항목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했

다. 즉, 7점에가까울수록가족, 친구, 동료등주변사람

들과플라스틱이슈에관한대화를자주나누는것을의

미한다(M=2.96, SD=1.37, Cronbach’s α=.76).

이슈 관여도는 “나는 플라스틱 소비 문제에 대해 많

은생각을한다”, “플라스틱소비문제는나와개인적으

로관련있는주제이다”, “나는플라스틱소비문제에관

심이없다”, “나는플라스틱소비문제를전혀신경쓰지

않는다”를 포함한 9개 항목을 각각 7점 리커트 척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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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했다(1: 전혀 동의하지 않음, 7: 매우 동의함). 의미

가반대되는일부항목은역코딩한후모든항목의평균

값을 분석에 사용했다. 즉, 7점에 가까울수록 플라스틱

소비문제에대한개인적관련성과중요도가높은것을

의미한다(M=4.12, SD=1.41, Cronbach’s α=.94).

플라스틱 소비 의도는 “다음 달에 아래 제시된 품목

을얼마나사용할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라는질문에

대해 4개의 세부 항목(일회용 비닐봉지,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플라스틱컵, 플라스틱테이크아웃또는배달용

기)을 제시하고 각 항목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

(1: 전혀사용하지않음, 7: 매우많이사용함). 연구문제

검증을 위한 분석에는 모든 항목의 평균값을 사용했다.

즉, 7점에가까울수록플라스틱을소비하려는의도가높

은것을 의미한다(M=4.51, SD=1.36, Cronbach’s α=.78).

3. 분석 방법

데이터는 SPSS 28.0과 PROCESS Macro 4.2를 사용

해분석했다. 표본의인구통계적구성과측정도구의평

균, 표준편차,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

통계분석, 신뢰도분석을수행했다. 연구문제및연구모

형은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해 검증했다.

Ⅲ. 연구 결과

연구문제1의검증결과, 플라스틱이슈관련미디어

노출(=.12, b=.18, SE=.08, t=2.18, p<.05)과 대인커뮤니
케이션(=.59, b=.61, SE=.06, t=10.68, p<.001)은 플라스
틱이슈관여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 것으로나타

났다(F(2, 282)=115.97, R2=.451, p<.001). 표준화 계수

(standardized coefficients)는 플라스틱 이슈 관련 대인

커뮤니케이션(=.59)이 미디어 노출(=.12)보다 플라스
틱 이슈 관여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문제2의검증결과, 플라스틱소비의도에는플

라스틱이슈관여도(=−.26, b=−.25, SE=.08, t=−3.35,
p<.001)만이 유의한부정적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

났다(F(3, 281)=4.42, R2=.045, p<.01). 반면플라스틱소

비의도에대한 플라스틱이슈관련 미디어노출(=.06,
b=.08, SE=.11, t=.78, p>.05)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06, b=.06, SE=.09, t=.69, p>.05)의 직접적영향은유
의하지 않았다.

연구문제3의검증결과, 플라스틱이슈관여도를통

한 플라스틱 이슈 관련 미디어 노출(=−.03, Effect=
−.05, BootSE=.03, 95% BootCI [−.11, −.00]) 및 대인

커뮤니케이션(=−.16, Effect=−.15, BootSE=.05, 95%
BootCI [−.25, −.07])의 플라스틱소비의도에대한간

접효과는모두유의했다. 표준화계수는플라스틱이슈

관련 미디어 노출(=−.03)보다 대인 커뮤니케이션(=
−.16)의 간접 효과가 더 큰 것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플라스틱 이슈에 관한 미디어 노출과 대인 커뮤니케이

션이 자주 이루어질수록 플라스틱 이슈 관여도가 높아

지고, 결과적으로 플라스틱 소비 의도가 낮아진다는 것

을 보여준다.

Direct effect β b SE t F R2

MEP→ PII .12 .18 .08 2.18*
115.97*** .451

ICP → PII .59 .61 .06 10.68***

MEP→ PCI .06 .08 .11 .78
4.42** .045ICP → PCI .06 .06 .09 .69

PII → PCI −.26 −.25 .08−3.35***

Indirect effect β Effect BootSE BootLLCIBootULCI
ME→II→PCI −.03 −.05 .03 −.11 −.00
IC→II→PCI −.16 −.15 .05 −.25 −.07
Note: MEP=플라스틱 이슈 관련 미디어 노출(media exposure
related to plastic issues), ICP=플라스틱 이슈 관련 대인 커뮤니케

이션(interpersonal communication related to plastic issues), PII=

플라스틱 이슈 관여도(plastic issue involvement), PCI=플라스틱

소비 의도(plastic consumption intentions)
*p<.05, **p<.01, ***p<.001

표 1. 연구문제 검증 결과 (N=285)
Table 1. Results of Research Question Testing (N=285)

그림 2. 연구모형 검증 결과 (N=285)
Fig 2. Results of Research Model Testing (N=285)

Ⅳ. 결 론

이 연구는 플라스틱 이슈 관련 미디어 노출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대학생의 플라스틱 소비 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플라스틱 이슈 관여도의 매개 역할을 중심

으로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는 플라스틱 이슈 관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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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케이션 요인이 대학생의 플라스틱 소비 행동을 형

성할 수 있는 경로에 관한 몇 가지 통찰력을 제공한다.

첫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플라스틱 이슈 관련 미디

어 노출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대학생의 플라스틱 이

슈 관여도를 높인다. 이는 공중 의제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을 설명한 의제 설정 이론[6]과 인간의 사고·감

정·행동에 대한 타인의 영향력을 설명한 사회적 학습

이론[7]의 이론적 가정을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라

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대인 커뮤니케이

션이 미디어 노출보다 플라스틱 이슈 관여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재활용 행동에 대

한 미디어와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을 비교한 이

전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9]. 이는 가족·친구·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가 환경 문제에 대한 보다 영

향력 있고 개인화된 이해를 제공하여 해당 이슈에 관

한 개인적 관련성과 중요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은 미

디어뿐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

함을 강조한다.

둘째, 연구 결과는 플라스틱 이슈 관련 미디어 노출

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대학생의 플라스틱 소비 의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플라스틱 이슈 관여도는 플라스틱 소비 의도에

유의한 직접 효과를 보였다. 플라스틱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플라스틱 소비 의도가 감소했다.

이 발견은 미디어와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플라스틱 소

비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슈가 나와 관련이 있고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형

성하는 것에는 기여하며, 실제 행동 의도는 이러한 이

슈 관여도의 증가를 통해서 발생함을 시사한다.

셋째, 플라스틱 이슈 관여도는 플라스틱 이슈 관련

미디어 노출 및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플라스틱 소비

의도 사이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결과는 환경 관련 메시지 노출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친환경 행동 참여를 촉진한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7, 11]. 이는 플라스틱 이슈에 대한 정

보와 논의를 실행 가능한 행동 변화로 전환하기 위해

서는 해당 이슈에 관한 개인의 관여도를 촉진하는 것

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미디어 노출보다 대인 커

뮤니케이션의 간접 효과가 큰 것은 대인 관계 채널이

향상된 이슈 관여도를 통해 환경친화적 행동을 촉진하

는 것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대학생의 플라스틱 소비 의

도에 대한 플라스틱 이슈 관련 미디어 노출과 대인 커

뮤니케이션의 영향에서 플라스틱 이슈 관여도가 중추

적인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미디어와 대인

커뮤니케이션 모두 플라스틱 이슈에 관한 인식을 향상

하는 데 중요하지만, 실제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형성된 인식에 의해 촉진된다는 것이다. 이 연

구 결과는 정책 입안자, 환경 단체의 실무자, 교육자에

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플라스틱 저감 캠페인을

기획하거나 전달할 때 가족·친구·동료 등의 대인 관계

채널을 활용하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두고, 다양한 미디

어 활용을 보조적으로 병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예컨대 동료 멘토

링과 같은 동료 주도 이니셔티브(peer-led initiatives),

대화형 워크숍, 토론 모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전달할 정보나 콘

텐츠를 구성할 때 커뮤니케이션 요인이 행동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이슈 관여

도가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플라

스틱 저감 행동 자체만 소구하거나 강조하기보다는 플

라스틱 이슈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과 중요성을 향상하

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전략적인 관점에서 더욱 효과

적으로 행동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는 몇 가지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 연구는 단면 설계를 활용했으므로

인과 관계를 추론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향후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면 지속적인 미디어 노출과 대인 커뮤니

케이션이 어떻게 장기적인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플라스틱 소비 의도에 대한 영향 요인

으로 제한된 범위의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후속

연구는 환경 태도, 사회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와

같은 추가적인 잠재적 영향 요인을 폭넓게 탐구함으로

써 이 연구의 결과를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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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은 지구의 생태계에 큰 위협을 가하

고 있다.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은 미래 세대가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개선하는

첫걸음은 일상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한다. 플라스틱 이슈 관여도의 매개 역할을 중심

으로 미디어와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커뮤니케

이션 요인이 대학생의 플라스틱 소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구한 이 연구를 기초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sustainable consumption) 관행을 촉진하

기 위한 학술적 논의가 한층 활성화 및 고도화되길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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