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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노출과 플라스틱 소비 행동
: 사회적 규범의 매개효과

Internet Exposure and Plastic Consumption Behaviors
: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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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인터넷 노출이 플라스틱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그 관계에서 사회적 규범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했다.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학생 22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6.0과 PROCESS macro 4.1(model 4)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인터넷 노출은 플라스틱 소비에 관한 묘사적
규범을 매개하여 플라스틱 소비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플라스틱 소비에 관한 묘사적 규범
과 명령적 규범은 플라스틱 소비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노출과 사회적 규범이 플라스틱 
소비 행동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 결과를 토 로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와 실무적 
함의를 제시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Internet exposure on plastic consumption behavior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norms. The survey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20 college student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he SPSS 26.0 and PROCESS macro 4.1 (model 4).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exposure and intention to plastic consumption was 
mediated by descriptive norm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ternet exposure and social norms are 
important factors that can promote or constrain plastic consumption behaviors. Based on these results, 
we presente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Key Words : Descriptive Norm, Injunctive Norm, Internet Exposure, Plastic Consumption Behaviors, 
Social Norm

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4억 6,000만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약 3억 5,000만 톤이 폐기된다. 또한 그 과정

에서 약 18억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1]. 플라스틱으
로 인한 환경오염은 생태계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 및 오염 복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이처럼 플라스틱 오염이 중요한 글로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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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많은 단체 및 국가에서 플
라스틱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테면 우
리나라는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책’, ‘한국형(K)-
순환경제 이행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2]. 

이러한 배경에서 플라스틱 소비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
들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커뮤니케이
션학에서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는 유용한 접근법 중 하
나는 바로 사회적 규범을 활용하는 것이다. 사회적 규범
(social norms)은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일
반적이고, 승인 또는 승인되지 않는지에 한 인식을 바
탕으로 개인의 행동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사회적 관습
이다[3]. 실제로 관련 연구들에서 사회적 규범은 플라스틱 
소비를 포함한 여러 환경적 행동의 중요한 동인이라는 
실증적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4].

한편으로 사회적 규범은 가변적인 인식이다[5]. 다시 
말해 효과적인 개입(intervention) 프로그램을 개발함으
로써 바람직한 규범을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이다. 그렇기에 친환경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 환경 단체나 정책 입안자 관점에서는 사회적 규범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규범이 행동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는 데 반해, 규범 형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로부터 행동에 이르는 인과
적 과정에 관한 학술적 접근은 매우 부족하다[6].

이 같은 이해의 간극을 좁히고자 이 연구는 사회적 규
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인터넷 노출에 주목했
다. 미디어는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중요
한 메커니즘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연구
에서 그 역할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7]. 그중에서도 특
히 인터넷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며, 
일상생활 곳곳에 파고들어 삶의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
사하는 미디어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구 인터
넷 접속률은 99.9%, 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수는 
93%에 달한다. 60  이상 고령층의 인터넷 사용도 크게 
늘어 이용률이 94.5%를 기록했다[8].

이에 본 연구는 인간의 행동은 사회적 규범의 영향을 
받으며[3], 미디어는 이러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9] 전제하에 인터넷 노출과 사회적 규범 그리고 
플라스틱 소비 행동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이 관계에서 사회적 규범의 매개 역할을 살필 것이다. 이 
시도는 이론적 측면에서 플라스틱 소비 행동에 관한 연
구의 간극을 줄이고, 학술적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무적 측면에서 플라스틱 저감을 

유도하는 환경 캠페인 또는 정책 수립을 위한 함의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문제

1. 플라스틱 소비 행동과 사회적 규범
플라스틱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른

바 플라스틱 시 (plastic age)가 열린 1940년 , 플라
스틱은 인간이 마술사처럼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세상
을 실현해 줄 것이라 전망되었다. 실제로 절연 특성이 있
고, 저렴하며, 가벼운데다가 내구성까지 높은 이 소재는 
의료, 운송, 통신 등의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면서 우리 
일상에 많은 편의를 가져다주었다[10].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기적의 소재’로 불렸던 플라스
틱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약 200만 톤에서 현재 약 4억 6,000
만 톤 수준으로 231배나 증가했지만, 그중 재활용된 것
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현 상태에서 큰 변화가 이루
어지지 않는다면 2040년까지 약 13억 톤의 플라스틱 폐
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1]. 이에 우리나
라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다양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테면 카페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제재한다. 다
만 이 같은 정책의 핵심 사안은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우
므로 결국 개인의 자발성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카페의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제재
하더라도, 손님이 테이크아웃을 원하면 카페 입장에서는 
플라스틱 컵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11]. 플라스틱 오염은 
개인의 플라스틱 소비에서부터 체계적인 행동 변화가 이
루어져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12]. 따라서 플라스틱 저
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플라스틱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환경적 행동에 관한 초기 연구는 
주로 인구사회학적 속성에 따른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으
나, 1980년  이후부터는 다양한 사회심리학 이론을 적
용해 인간의 환경적 행동을 더욱 엄 하게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그 주요 예측 요인으로 다루어
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은 어
떤 행동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전형적이고, 당위적인
지에 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행동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관습적 규칙이다. 인간의 행동은 부분 사회
적 규범의 영향을 받는데[7], 그중에서도 특히 개인(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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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집단(환경)에 이익이 되는 행동일 때[13] 그리고 환경 
문제와 같이 행동의 결과가 잘 알려진 행동일 때[14] 행동
에 한 사회적 규범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플라스틱 소비 행동 맥락에서 사회적 규범 적용
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더 명확히 살펴보면, 이 개념은 묘사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묘사적 규범
(descriptive norms)은 어떤 행동의 전형성(‘많이 한
다’, ‘거의 하지 않는다’)에 한 개인의 인식을 나타낸
다. 즉, 어떤 행동이 사회 내에서 일반적이라고 개인이 
인식하는 정도를 말한다[3].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
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재활용, 에너지 소비와 같은 
다양한 환경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3][4]. 이 같은 측면에서 플라스틱 소비가 만연하다고 믿
을수록 플라스틱을 소비하려는 의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반면 명령적 규범(injunctive norms)은 어떤 행동의 
당위성(‘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에 한 개인의 인식
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상되는 사회적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행동이 사회 내에서 승인되거나 승인
되지 않는다고 개인이 인식하는 정도이다[3]. 샌프란시스
코(San Francisco)에서는 2014년 공공장소에서 플라스
틱병 판매를 금지했다. 그 결과 문화가 바뀌면서 사람들
은 개인 물병을 가지고 다니게 되었고, 콘서트나 축제에
서도 플라스틱병을 판매하는 신 물을 다시 채울 수 있
는 급수 를 설치하게 되었다[15]. 이러한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플라스틱 소비를 적절한 행동으로 여긴다고 인
식할수록 플라스틱을 소비하려는 의도가 높아질 것이라
고 예상해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 규범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불일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은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플라스틱 소비가 만연하고, 이를 소
비하는지를 서로가 쉽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를 줄
여야 한다는 압력이 거의 없다고 느낄 수 있다. 반면 
부분의 학생들이 플라스틱을 소비하지만, 플라스틱 소
비를 부적절한 행동으로 여긴다고 인식할 수 있다. 따라
서 사회적 규범을 단일 차원으로 간주하는 경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확하게 추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
다. 이에 사회적 규범을 묘사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으로 
구분하여 플라스틱 소비 행동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을 
살피고자 한다.

2. 사회적 규범과 인터넷 노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규범은 고정적이

지 않다. 오히려 매우 유동적이다. 사회적으로 타협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시간과 장소에 맞춰 변화하기도 
한다[5]. 이 때문에 사회적 규범을 재구성해 바람직한 행
동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접근방법은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적 규범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
로, 어떤 이슈에 관해 개인이 인식하는 규범이 바뀐다면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이다[16]. 이는 곧 효과
적인 개입 프로그램을 통해 바람직한 규범을 형성함으로
써 플라스틱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같은 관점에서 환경 단체나 정책 입안자가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사회적 규범을 활용한 개입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사회적 규범이 어떻게 형
성되는지에 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규범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주요 
예측 요인으로 인터넷 노출을 상정해보고자 한다. 인터
넷(Internet)은 여러 통신망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의미
의 ‘inter-network’에서 유래한 용어로, 전 세계 컴퓨터
를 상호 연결하는 컴퓨터 통신망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인터넷은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접근해 전 세계의 정
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흔히 ‘정보의 바다’로 
불린다.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다양성과 양
은 그 이용자가 더 나은 소비 선택을 하도록 도와준다[17].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인터넷을 이용하
며, 이용 시간은 주 평균 20.7시간으로서 지난 5년간 지
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젊은 세 뿐 아니라 고령층의 이용률도 
급증하면서[8], 인터넷은 명실상부 전 연령 가 보편적으
로 이용하는 주류 미디어로 자리 잡았다. 또한 인터넷은 
전통매체의 기능을 체하고 있다[18]. 인터넷 뉴스 이용
률(89.1%)이 TV(85.0%), 종이 신문(10.2%), 라디오
(8.1%), 잡지(0.2%) 등 전통매체 뉴스 이용률을 상회한
다는 사실은 인터넷 노출이 사람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
향력을 유추해볼 수 있는 목이다[19].

문화 배양 이론(Culture cultivation theory)은 인터
넷 노출과 사회적 규범 간의 더욱 명확한 이론적 연결을 
제공해준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인지 과정은 미디
어의 영향을 받는다. 개인은 미디어 노출이 증가할수록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점차 미디어가 
전달하는 세계를 현실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8]. 

실증적인 측면에서도 미디어 노출은 바람직하거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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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지 않은 행동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 형성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에 노출될수록 실제
보다 또래 집단이 성적으로 관 하다고 인식하며, 이러
한 규범 인식은 특히 남자 학생들이 가벼운 성행위
(casual sex)를 할 가능성을 증가시켰다[20]. 미디어 노출
이 플라스틱 사용 회피에 관한 사회적 규범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뉴스 노출은 명령적 규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큐멘터리 노출은 묘사적 규범
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소셜 미디어 노출은 묘사
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미디어 노출은 특정 행동과 관련해 바람직하
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규범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 로 하면 인터넷에 많이 노출될수록 
인터넷에서 접하는 플라스틱 소비 행동을 현실로 인식하
고, 이에 따라 플라스틱에 한 소비 의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을 통해 플라스틱 소비가 다
른 사람들 사이에서 만연하고(묘사적 규범), 승인되는 것
으로(명령적 규범) 인식하게 되면 플라스틱을 소비하려
는 의도가 높아질 것이다. 반면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
들이 플라스틱을 많이 소비하지 않고(묘사적 규범), 그 
소비를 부적절한 행동으로 여긴다고 인식한다면(명령적 
규범)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 노출은 플라스틱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데 있어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
라스틱 소비 행동 맥락에서 인터넷 노출이 사회적 규범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부터 행동에 이르는 인과적 
과정에 한 체계적 접근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학술적 논의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규범을 중심으
로 인터넷 노출이 플라스틱 소비 행동에 미치는 직간접
적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인터넷 노출과 사회적 규범 그

리고 플라스틱 소비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인터넷 노출과 플라스틱 소비 행동 간 관계에서 사
회적 규범의 매개 역할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플
라스틱 소비와 관련된 행태가 인터넷에서 어떻게 묘사되
는지에 관한 연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의 
방향성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매개효과에 한 Baron

과 Kenny(1986)의 단계적 접근 모델[2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을 도출했다.

연구문제1. 인터넷 노출은 플라스틱 소비 행동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인터넷 노출은 플라스틱 소비에 관한 사회
적 규범(묘사적 규범, 명령적 규범)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플라스틱 소비에 관한 사회적 규범(묘사적 
규범, 명령적 규범)은 플라스틱 소비 행동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4: 플라스틱 소비에 관한 사회적 규범(묘사적 
규범, 명령적 규범)은 인터넷 노출과 플라
스틱 소비 행동 간 관계를 매개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Ⅲ. 연구 방법

1. 설문 개요
설문조사는 서울, 천안, 부산 소재 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상으로 약 3개월간 실시했으며, 총 220명의 

응답 자료를 수집했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214명의 응답 자료를 통계 분석에 사용했다. 응답자
들의 평균 연령은 21.57세(SD=2.07)이며, 성별 구성은 
남성이 63명(29.4%), 여성이 151명(70.6%)이었다.

2. 측정 도구
인터넷 노출은 Sedlander와 Rimal(2019)의 연구[22]

를 바탕으로 “귀하는 평소에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이용
하십니까?”라는 항목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
(M=6.72, SD=0.71). 즉, 7점에 가까울수록 인터넷에 많
이 노출됨을 의미한다.

플라스틱 소비 행동은 Borg 외(2020)와 Rima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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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2005)의 연구[14][23]에 기반해 소비 의도를 측정했
다. “귀하는 다음 달에 (1)일회용 비닐봉지, (2)플라스틱 
빨 , (3)일회용 플라스틱 컵, (4)플라스틱 테이크아웃(또
는 배달) 용기를 얼마나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4개 항목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M=4.52, 
SD=1.38, Cronbach’s α=.79). 즉, 7점에 가까울수록 
플라스틱을 소비하려는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규범의 측정 도구는 Borg 외(2020)와 Rimal
과 Real(2005)의 연구[14][23]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묘사
적 규범은 “ 부분의 학생들은 지난달에 (1)일회용 비
닐봉지, (2)플라스틱 빨 , (3)일회용 플라스틱 컵, (4)플
라스틱 테이크아웃(또는 배달) 용기를 얼마나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4개 항목을 7점 리커트 척
도로 측정했다(M=5.94, SD=0.92, Cronbach’s α
=.78). 즉, 7점에 가까울수록 다른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명령적 규범은 “ 부분의 학생들은 (1)일회용 비닐
봉지, (2)플라스틱 빨 , (3)일회용 플라스틱 컵, (4)플라
스틱 테이크아웃(또는 배달) 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얼마
나 적절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보십니까?”라는 4개 항목
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M=3.66, SD=1.11, 
Cronbach’s α=.83). 즉, 7점에 가까울수록 다른 사람들
이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행위를 승인한다고 인식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3. 분석 방법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SPSS 26.0과 

Hayes(2017)의 PROCESS macro version 4.1 Model 
4[24]를 사용해 빈도, 기술통계, 측정 도구의 신뢰도, 부트
스트랩(Bootstrap) 등의 분석을 실시했다.

Ⅳ. 연구 결과

연구 결과는 표 1 및 그림 2와 같다. Durbin-Watson 
지수는 1.98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였고, 분산팽창지수
(VIF)는 10 미만으로 나타나(1.00~1.15) 잔차의 독립성 
가정과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터
넷 노출과 사회적 규범이 플라스틱 소비 의도로 가는 회
귀 모형의 설명력은 22.7%(R2=.227, F=20.53, p<.01), 
인터넷 노출이 묘사적 규범으로 가는 회귀 모형의 설명
력은 6.6%(R2=.066, F=15.08, p<.01), 인터넷 노출이 
명령적 규범으로 가는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1.1%(R2=.011, 

F=2.29, p>.05)였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플라스틱 소비 의도에 
해 묘사적 규범(β=.51, p<.01)과 명령적 규범(β=.29, 

p<.01)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인터넷 노출의 영향
은 유의하지 않았다(β=.09, p>.05). 한편 인터넷 노출은 
묘사적 규범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β=.33, 
p<.01), 명령적 규범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β=.16, p>.05).

인터넷 노출과 플라스틱 소비 의도 간 관계에서 사회
적 규범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인터넷 노출은 묘사
적 규범을 매개로 플라스틱 소비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7, 95% CI[.05~.34]). 보
다 구체적으로, 묘사적 규범의 영향이 통제되지 않은 상
태에서는 인터넷 노출이 플라스틱 소비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31, SE=.13, t=2.32, p<.05). 그러나 
묘사적 규범이 투입된 후 인터넷 노출이 플라스틱 소비 
의도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이 사라졌다(β=.09, p>.05). 
그러므로 매개효과에 한 Baron과 Kenny(1986)의 단
계적 접근 모델[21]에 의하면 묘사적 규범은 인터넷 노출
과 플라스틱 소비 의도 간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갖
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인터넷 노출이 명령적 규범을 
통해 플라스틱 소비 의도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유의
하지 않았다(B=.05, 95% CI[-.01~.13]).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SE t F R2

ICP
IE .09 .12 .73

20.53** .227DN .51 .10 5.20**

IN .29 .08 3.72**

DN IE .33 .09 3.88** 15.03** .066
IN IE .16 .11 1.15 2.29 .011

경로 B SE LLCI ULCI
IE → DN → ICP .17* .08 .05 .34
IE → IN → ICP .05 .04 -.01 .13

Note: IE(Internet exposure), 인터넷 노출; DN(Descriptive norms), 
묘사적 규범; IN(Injunctive norms), 명령적 규범; ICP(Intention to 
consumption of plastics), 플라스틱 소비 의도. *p<.05, **p<.01

표 1. 변인의 직접 및 간접 효과
Table 1.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Variables

그림 2. 연구모형 검증 결과
Fig. 2. Results of Research Model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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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와 그에 따른 이론적 의의 
및 실무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개인은 인터넷에 많이 노
출될수록 소속 사회 내에서 플라스틱 소비가 만연하다고 
인식하며(묘사적 규범), 이에 따라 플라스틱을 소비하려
는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문화 배
양 이론의 이론적 가정[8]을 실증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사회적 규범에 한 미디어의 영향력을 밝힌 선행연구 
결과[6][20]를 뒷받침한다. 또한 실무적 측면에서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인터넷상에서 부분의 사람들이 플라스틱
을 많이 소비한다고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그
렇기에 개인은 인터넷에 노출될수록 다른 사람들이 플라
스틱을 많이 소비한다고 인식하며, 이에 따라 플라스틱
을 소비하려는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 배포되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관한 
콘텐츠들은 많은 경우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생태계 파괴 
등 부정적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콘텐
츠는 환경 문제에 한 경각심은 심어줄 수 있으나, 그 
결과가 지금 당장 ‘나’의 피부에 와닿지 않기에 즉각적인 
행동 변화는 기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환경 단체
와 정책 입안자는 플라스틱 저감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
고하기 위해 현재 우리 사회에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려
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러한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웹 콘텐츠를 제작 및 배포하
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연구의 
결과는 웹 콘텐츠 기획자 및 제작자들에게도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제시한다. 인터
넷 노출이 플라스틱 소비에 관한 묘사적 규범을 형성할 
뿐 아니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웹 콘텐
츠를 기획 및 제작할 때 그 영향력을 인식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개인은 다른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행위
를 많이 하고(묘사적 규범), 승인한다고 인식할수록(명령
적 규범) 플라스틱을 소비하려는 의도가 높아졌다. 개인
이 소속 사회 내 플라스틱 소비의 전형성과 당위성을 어
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플라스틱 소비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이슈에 관해 개인이 인식하는 사
회적 규범이 바뀐다면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
점[16]을 플라스틱 소비 행동 맥락에서 실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추가로, 플라스틱 소비에 한 사회적 규범

의 상 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묘사적 규범이 명령적 규
범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묘
사적 규범이 명령적 규범보다 행동에 해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힌 선행연구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4]. 이 같은 결과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사
회적 규범을 활용한 개입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보여준다. 개인이 우리 사회 내에서 플라스틱 소비가 더 
이상 일반적이지 않고 그 소비를 부적절한 행동으로 여
긴다고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나아가 플라스틱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노력
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최근 환경 문제에 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25][26] 다
양한 친환경 행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나 플라스틱 소비 행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드물다. 또
한 그동안 여러 연구 분야에서 사회적 규범은 행동의 주
요 예측 요인으로 여겨졌으나, 플라스틱 소비 행동에 
해서는 그 영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더욱이 사
회적 규범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로부터 행동
에 이르는 인과적 과정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은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6]. 이 연구는 문화 배양 이론에 기초해 
사회적 규범을 중심으로 인터넷 노출로부터 플라스틱 소
비 행동에 이르는 인과적 과정에 한 이론적 설명과 실
증적 증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적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플라스틱 소비 행동의 예측 요인으로 인터
넷 노출과 사회적 규범을 상정한 연구모형을 제안했다. 
플라스틱 소비 의도에 한 이 모형의 설명력은 약 23%
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소비 의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더욱 다양한 사회심리학적 변인들을 고려해 
모형의 설명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외
의 다른 미디어나 인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소, 또는 집단 지향성이나 관여도와 같은 심리적 특성
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터넷 노출은 묘사적 
규범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명령적 규범의 예측 요인은 
아니었다. 묘사적 규범뿐 아니라 명령적 규범 역시 플라
스틱 소비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결과를 바
탕으로 했을 때, 명령적 규범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보다 다각적으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이 연
구는 20  학생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향후 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표본으로 연구 상을 
확 한다면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자 하는 환경 단체와 정책 입안자에게 더 풍부한 함
의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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