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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grounded in the framework of construal level theory, aims to investigate the specific impacts 
of concrete and abstract messaging portrayed in green advertisements on social media, focusing primarily on 
the effects on brand image. The research focuses on consumer perceptions of eco-friendly products from 
Korean outdoor brands, as well as viewers' overall evaluation of how the brands use green messaging. 
Additionally, the study examines the correlation between message type, the level of persuasive knowledge acti-
vation, and overall advertisement effectiveness in terms of both brand image and evaluation of environmental 
issues.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adult consumers in their 20s and 30s residing in Korea and utiliz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s the analytical approach. The findings revealed that incorporating abstract 
messages in advertisements for green fashion brands on social media had a positive impact on brand atti-
tudes, specifically on perceptions of the brands' commitment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Furthermore, ab-
stract messages yielded favorable results without the activation of persuasive knowledge. Interestingly, concrete 
messages produced positive results when persuasive knowledge was activated. Based on these findings, prac-
tical recommendations are provided for brands and copywriters regarding effective messaging strategies when 
promoting green fashion brands on social media, with a focus on addressing and preventing consumer inter-
pretation of greenwa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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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저렴하고 트렌디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인기

가 상승하였으나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알려

지면서 친환경 패션 브랜드가 등장하였고 소비자

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처럼 트렌드에는 항상 반

대 트렌드가 존재하기 마련이다(Haeusel, 2016/

2022).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패션 브랜드부터 식품 브랜드까지 친환경 마케팅

을 하고 있다(Ritch, 2015; Taufik, Rood, Dagevos,

Bouwman, & Reinders, 2023). 그러나 일부 브랜

드는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제품이 실제 친환경적이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된 메시지와 허위 광고

를 통해 브랜드를 친환경 이미지로 포장하고 있다

(Braga Junior, Martinez, Correa, Moura-Leite, &

Da Silva, 2019).

특히 소비자의 경우 가까운 지인을 통해 친환

경 제품 정보를 얻기보다는, 미디어를 통해 친환

경 제품 정보를 얻기 때문에(Zhou, Ho, & Cho,

2022),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에서 소비자 친

환경 패션 광고를 접하였을 때, 브랜드의 목적이

이익 추구가 아닌 실제 진정성있는 친환경 브랜드

가치를 전달할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패션 브랜드의 친환경 광고 효과를 높이고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Liberman & Trope(1998)가 제안한 해석수준

이론에 따르면, 사람마다 특정 사건과 생각을 표

현할 때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지에 따라 추상

화 수준이 다르다고 하였다(Kim, Yim, Kim, &

Reeves, 2021). 예컨대, 어떤 사람은 건강기능식품

을 맛, 성분과 같이 요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해석

하는 반면에, 다른 이는 장기간 복용하여 발생하

는 신체 변화 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수준 이론에

기반하여 구체적 개념과 추상적 개념을 친환경 광

고 메시지에 적용하여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는

메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친환경 패션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Chae, Kim, Gogi-

chaishvili, & Ko, 2017; Choi & Ko, 2021;

Chung, 2017; Jiang, Ko, & Chae, 2019; Kong,

Witmaier, & Ko, 2020; Na, lee, & Na, 2014) 구

체적 메시지와 추상적 메시지를 구분하여 소비자

에게 광고를 제시하였을 때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구매 경험이 있는 500명을

대상으로 제품을 구매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확인

해 본 결과, 465명이 제품에 적힌 메시지라 응답

하였다(Jang, 2021). 따라서 본 연구는 광고효과를

높이는 메시지를 살펴보기 위해 구체적 친환경 패

션 광고 메시지와 추상적 메시지를 구분하여 친환

경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제

시하고자 한다.

광고의 궁극적 목적은 매출 증대이며(Karaxha,

Ramosaj, & Abazi, 2016), 광고를 통해 브랜드 이

미지 구축부터 판매 증대까지 긍정적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광고는 순기능만 있는 것

은 아니다(Nam, 2016). 소비자가 하루에 의도적

이든 비의도적이든 노출되는 광고의 수는 가늠할

수 없이 많으며(Septianto, Seo, & Zhao, 2021)

이에 따라 소비자는 광고에 대한 지식이 쌓여 결

국 이를 상업적 의도로 인식할 수도 있다(Suh &

Yoon, 2010). 특히, Oh(2006)에 따르면 소비자는

친환경 광고에 대해 냉소적 태도를 보이는데, 여

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브랜드

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메시지와 무리하게 환경성

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소비자의 친환경 패션 광고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Friestad & Wright(1994)

가 제안한 설득지식모델(The persuasion knowl-

edge model)이 적용되었다. 설득지식모델은 소비

자가 판매 담당자의 설득 에피소드(광고)에 어떠

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처리하는지에 관해 설명하

는 소비자행동 이론이며 브랜드 태도를 소비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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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관찰하여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데 적절

한 이론이다(Chen & Cheng, 2019). 따라서 소비

자가 구체적 혹은 추상적 광고를 접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메시지를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소셜 미디어 친환경 광고

과거 브랜드가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

이 만족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전달하였

다면 이제는 소비자의 선호도와 욕구가 다양해지

고, 여러 브랜드가 등장하면서 브랜드는 소비자

관점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성공할 수 있

는 시대이다(Li, Tan, Wang, Wei, & Wu, 2020).

이렇게 소비자 욕구가 변화하면서 일방적 특성인

전통 매체보다 쌍방향적 특성인 소셜 미디어 광고

와 온라인 매체 광고를 소비자가 더 선호하게 되

었다. 브랜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비자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

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Bag et al., 2021) 매우 유

용한 마케팅 수단이며 소비자와 브랜드를 연결해

주는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되기도 한다.

Septianto et al.(2021) 연구에 따르면 미국 소

비자가 하루 동안 광고에 노출되는 횟수가 약

4,000개에서 10,000개 정도라고 하였다. 이처럼 소

비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지

만, 본인이 원치 않은 광고 노출에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브랜드는 수많은 광고 중 자신들만

의 아이덴티티와 가치관을 전달할 수 있는 광고를

제작하여 소비자 이목을 끌기 위해 노력한다. 패

션 브랜드나 뷰티 브랜드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

에 들어가면 환경 문구의 광고 게시글을 쉽게 접

할 수 있다. 그러면 지속가능한 광고, 친환경 광고

란 무엇인가? 여러 저서와 연구에서 지속 기능성

의 기원을 로마클럽의 보고서 ‘성장의 한계’라고

언급하고 있다(Kang et al., 2021; Ko, 2021; Syn

& Geum, 2014). 성장의 한계의 저자이자 과학자

인 Meadows & Randers(2004/2012)는 지속가능

을 ‘한 세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다음 세대까지

걸쳐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라 하였다. 그 후 조

금 더 명확한 개념으로 1987년 유엔환경계획

(UNEP)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 발

간된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는 지

속 가능성을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훼손

하지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라고 하였다.

친환경 광고(또는 지속가능한 광고)에 대한 명

확한 정의는 없으나 Royne, Martinez, Oakley, &

Fox(2012)에 따르면 친환경 광고를 환경과 관련

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소개하고, 친환경적인 생

활 방식을 장려하고 기업의 환경적 책임감을 강조

하는 광고를 친환경 광고라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브랜드가 제품과 서비스에 친환경 속성을

제시한 광고를 친환경 광고라 정의하였다. 또한

지속 가능성은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 등

매우 포괄적인 개념(Syn, 2010)을 담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패션 제품에 대한 광고 효과를 알아보

기 위한 연구임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 광고가 아

닌 친환경 패션 광고라 하였다.

2. 친환경 광고 메시지유형

광고 메시지는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제품과 브

랜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언어와 도형 그리고

사진을 통해 전달하여 소비자 태도에 변화를 불러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다

(Kim, 2022). 패션 브랜드의 친환경 광고는 다양

한 메시지를 통해 소비자한테 전달되며, 자칫 잘

못된 정보를 담고 있으면 브랜드가 그린워싱을 하

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Kong et al., 2020).

따라서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친환경 패션 광고

메시지 중, 소비자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메시지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해석수준이론이

적용되었다.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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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어떤 사건과 생각을 표현할 때 개인의

인식과 이해에 따라 추상화 수준이 다르게 결정된

다고 하였다(Kim et al., 2021; Liberman & Trope,

1998). 사건을 보다 추상적이고 본질적으로 표현

하는 것을 상위 해석 수준이라고 하고 사건을 구

체적이고 피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하위 해석 수

준이라고 한다(Gao, Wang, & Bailey, 2021). 예

컨대, 패션 제품을 구매할 때 고려 사항은 사람마

다 다양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주로 제품의 소

재나 디자인과 같은 구체적인 특성을 중요시하여

패션 제품을 선택한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러

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 오염과 같

은 더 추상적인 개념을 고려하며, 지속 가능성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차이는

패션 제품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따라서 친환경 패션 광고 메시지에

제품 자체의 본질적인 목적과 편익 메시지를 추상

적으로 전달하거나 혹은 구체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광고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Jeong & Ryu, 2015).

구체적 메시지와 추상적 메시지를 제시한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Yang, Lu, Zhu, & Su(2015)

는 친환경 세제, 음료, 자동차 세 가지 자극물을

사용하여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세 자극물 모두 추상적 메시지가 더 구

매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

적 자기의식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추상적 메시지

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와 비슷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는 Kim et al.(2021)은 소셜 미디

어 친환경 자동차 광고 상황에서 추상적, 혹은 구

체적 광고 메시지의 광고 효과를 비교하였으며,

개인적 혜택보다 사회적 혜택이 담긴 추상적 메시

지가 소비자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Ramirez, Jimenez, & Gau(2015)

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친환경

자동차 광고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소비자 성향을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추상적 목표를 지

닌 소비자는 추상적 메시지에 긍정적 반응하고 구

체적 목표를 지닌 소비자는 구체적 메시지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Trzebinski, Gaczek, & Marciniak(2022)는 마케터

가 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제품

설명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기는 하나, 메시지

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추상적인 메

시지와 구체적인 제품 형태 즉 모양이나 디자인을

제시할 경우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기술적 정보를 포함한 탐색재에

대한 광고효과를 알아본 연구가 다수이며 내재적

단서를 포함한 경험재(Lee, Jung, & Shin, 2012)

즉, 친환경 패션 제품에 대한 광고효과를 알아본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친환

경 패션 제품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살펴보고, 구체적 메시지와 추상적 메시지를 소비

자한테 전달하였을 때 브랜드를 그린워싱이 아닌

친환경 브랜드로 보고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메시지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1a. 소셜 미디어 친환경 패션 광고에서, 구체

적 메시지보다 추상적 메시지가 긍정적

브랜드 태도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b. 소셜 미디어 친환경 패션 광고에서, 구체

적 메시지보다 추상적 메시지가 브랜드

친환경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소비자 설득지식 활성화

초기 소비자행동 연구는 주로 경제학에서 다루

었다. 경제학에서는 소비자의 소비 행동을 구체적

이며 합리적이라고 하였다(Kirchler & Hoelzl,

2011). 그러나 1960년 이후 심리학자들이 이에 대

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소비자행동과 심리학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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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연구 결과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뿐만 아니라

쾌락적과 감정적 그리고 경험적 소비를 한다는 것

을 발견하였다(Lee, Anh, Ha, & Seok, 2021). 소

비자행동 관련 서적은 매년 출간되고 발전하고 있

지만 여전히 소비자행동 영역은 지속적으로 연구

되어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Friestad & Wright

(1994)가 제안한 설득지식모델(The persuasion know-

ledge model)은 소비자가 마케터의 설득 에피소드

(광고)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소비자행동 이론으로써 소비자 측

면에서 브랜드 태도를 관측하여 소비자행동을 파

악하는데 적절한 이론이다(Chen & Cheng, 2019).

설득지식은 가족이나 친구, 마케터, 광고 등을 통

해 배우며, 이런 지식은 우리의 일생 동안에 걸쳐

습득된다. 이렇게 얻은 학습된 지식을 통해 소비

자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Friestad & Wright, 1994). Nam(2014)은 설

득지식모델 기본 개념을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먼

저 설득 대상자를 타깃(target)이라고 하고 이를

소비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타깃이 인지하는 모

든 설득 주체자 혹은 브랜드를 에이전트(agent)라

하며 에이전트는 타깃에게 설득 시도(Persuasion

attempt)를 한다. 소비자 관점에서 에이전트 행동

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을 설득 에피소드

(Persuasion episode)라 한다. 여기서 타깃은 에이

전트가 시도한 설득 에피소드에 대응하는데 이를

설득 대처 행동(Persuasion coping behaviors)라

한다. 설득지식은 객관적인 설득 지식의 정도

(Objective persuasion knowledge)와 활성화된 설

득지식(Activation of persuasion knowledge)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소비자가 이미 습득한

설득 지식을 말하며 후자는 습득한 지식이 아닌

브랜드가 제시한 메시지에 대한 설득지식의 활성

화 정도를 말한다(Sohn, 2016). 본 연구에서는 설

득지식의 활성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비자는 광고 혹은 판매원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이해하고자 할 때마다 설득지식을 부분적으

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Friestad & Wright,

1994). 친환경 패션 광고를 접하였을 때 소비자는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고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데, 지식이 다소 낮은 소비자는 브랜드가 환경을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과 이익 창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쉽게 분별하기 어려울 것이며 반면

에 지식이 풍부한 소비자는 패션이 야기하는 환경

문제와 그린워싱 이해도가 높을 수 있다(Park &

Kim, 2016). 다수의 패션 브랜드가 친환경 제품을

내세워 브랜드 홍보와 제품 광고를 하고 있어, 소

비자들은 적절한 판단과 선택을 위한 대처 행동을

하고 있다(Cho & Lee, 2017). 따라서 소비자들이

패션 브랜드의 친환경 광고에 대한 설득 시도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고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설득지식을 적

용한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Gobel, Meyer,

Ramaseshan, & Bartsch(2017)는 일반 사용자와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 유튜브 계정에 게시된 은밀

한 광고가 소비자한테 미치는 영향을 설득지식을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설득지식이 활성화되

지 않았을 때 정보원의 신뢰도, 광고 신뢰도, 구전

의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났으나 설득지식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

지지 않은 브랜드의 경우 은밀한 광고는 효과적이

지 않은 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소비

자의 설득지식이 활성화가 되면 브랜드 태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Boerman

& Kruikemeier, 2016; Konsgen, Schaarschmidt,

Ivens, & Munzel, 2018; Song & Lee, 2015). Kim,

& Dho(2015)는 공익 연계 마케팅 메시지의 소비

자 설득효과는 소비자의 설득지식 수준에 의해 조

절될 수 있다는 잠재성을 발견하였는데, 설득지식

수준이 낮은 경우 내러티브 메시지에 노출된 소비

자의 태도가 비 내러티브 메시지에 비해 더 긍정

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설득지식 수준이 높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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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내러티브 메시지의 설득효과는 브랜드 태

도와 구매의도가 비 내러티브 메시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ho, Han, & Hwang(2021)는

소셜 미디어에서 패션 네이티브광고의 정보발신

자, 정보유형, 설득지식 활성화 수준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정보발신자

와 소비자의 설득지식 활성화 수준에 따라 상호작

용 효과를 발견하였다. 소비자의 설득지식이 활성

화되었을 때 기업 발신자가 패션 네이티브 광고를

제공할 경우 높은 구매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실무자들은 소비자 비판적 인식을 주목하고

(Suh & Yoon, 2010)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설득

지식 활성화 수준을 통해서 친환경 패션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능동적 행동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

로 앞으로 패션 브랜드가 친환경 광고 효과를 높

이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2a. 친환경 광고 메시지 유형(구체적 vs 추상

적)과 소비자의 설득지식 활성화 수준은

브랜드 태도에 대한 유의한 상호작용이

존재할 것이다.

H2b. 친환경 광고 메시지 유형(구체적 vs 추상

적)과 소비자 설득지식 활성화 수준은 브

랜드 친환경성평가에 대한 유의한 상호작

용이 존재할 것이다.

4. 친환경 광고효과

1) 브랜드 태도

태도는 어떤 심리적 대상에 대해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을 말한다(Fishbein

& Ajzen, 1975). 친환경 마케팅 전략은 브랜드 태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Kong et al., 2020)

소비자를 기만하는 산업적 의도로 보여 질 경우

오히려 브랜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높다(Suh & Yoon, 2010). 독일의 폭스바겐은

클린디젤(Clean diesel)이라는 문구를 통해 자사

자동차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친환경적임을

강조를 하였다. 그러나 미국환경청(EPA)은 폭스

바겐이 실제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치보다

약 40배가 많은 양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iano, Vollero, Conte, & Amabile, 2017). 이에

따라 폭스바겐 그룹의 주가가 폭락하였으며 2019

년까지 약 134억 유로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한 번 형성된 브랜드 태도는 지속이지만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Keller &

Lehmann,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메시지 유형(구체적 vs 추상적)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앞으로 브랜드가 광고에

서 어떤 메시지를 제시할 때 소비자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친환경성 평가

브랜드의 친환경성 평가란 소비자가 기업 또는

브랜드를 친환경적이라고 인식하는 정도를 말한다

(Kim, Shoenberger, & Kwon, 2022). 미국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 라벨이 붙어 있는 제

품의 성능이 실제로 그렇다고 믿는 소비자는 12%

불과했다(Gershoff & Frels, 2015). 그러나 소비자

는 브랜드가 친환경적일 때 브랜드를 긍정적으로

보고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Farzin, Shababi,

Sasi, Sadeghi, & Makvandi, 2023). 특히 친환경

적이고 긍정적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의 긍정적

브랜드 태도를 강화하고(Aaker & Joachimsthaler,

2002/2007), 강력한 브랜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Aaker, 1996/2013).

5. 친환경 광고에 미치는 기타 요인

1) 브랜드 친숙도

브랜드 친숙도(Brand familiarity)는 소비자 관

점에서 브랜드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충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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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Aaker, 1996/2013; Jang,

2014). 소비자는 브랜드 광고에 자주 노출되고, 판

매원과 친밀한 상호작용, 구매 경험이 누적이 되

면 브랜드 친숙도가 증가한다(Lee & Kim, 2020).

특히 브랜드 친숙도는 광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지속해서 한 브랜드의 광고에 노출된 소비자

는 브랜드의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친숙함을 형

성하고(Campbell & Keller, 2003), 브랜드를 좋게

인식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Aaker, 1996/

2013; Benedicktus, Brady, Darke, & Voorhees,

2010).

2) 1일 소셜 미디어 사용시간

소셜 미디어를 지속해서 사용하는 소비자일수록

이타적 행동을 하고(Mendini, Peter, & Maione,

2022), 친환경 제품에 대한 지식이 쌓여 실제 친

환경 소비 행동할 의향이 높다(Wallace & Buil,

2023). 이런 행동은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과 관

련이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 변수 간의 인

과관계와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자 브랜드 친숙도와 1일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을

통제하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사전조사

실험 자극물에 사용될 소셜 미디어와 브랜드를

설정하기 위해 20~30대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사

전 조사를 하였다. 자극물에 사용될 소셜 미디어

는 20~30대 남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 미

디어로 선정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귀하가

자주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는 어디인가요?’라고

질문하였다. 22명(73.3%)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될 소셜 미디어를 인

스타그램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자극물에 사

용될 브랜드는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아웃도

어 브랜드로 선정하였다. ‘귀하가 알고 있는 친환

경 아웃도어 브랜드는 어디인가요?’와 같은 질문

을 하였으며 10명(33.3%)이 파타고니아라고 응답

하였으며 7명(23.3%)이 노스페이스라 응답하였으

며, 그 외 K2, 코오롱스포츠 순으로 나타났다. 파

타고니아는 친환경 이미지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

는 브랜드 인지도가 강하기 때문에(Park, 2020)

브랜드가 친환경적이라는 인식을 배제하기 위해

노스페이스로 자극물 브랜드로 선정하였다. 그러

나 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남

녀공용 티셔츠를 제품 자극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메시지 유형(구체적 vs 추상적)을 설

정하기 위해 Kim et al.(2021) 연구를 참고하였으

며 추상적 메시지의 경우 제품 자체의 본질적인

목적의 메시지(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패션에서 지

구를 지키는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기 위해 만든

티셔츠)를 사용하였으며 구체적 메시지의 경우 제

품 정보와 같은 실현 가능성 메시지(온실가스

67%, 에너지 자원 약 59% 절약과 해양에 버려진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만든 티셔츠)를 사용하

였다. 인스타그램 광고는 브랜드 공식계정(Owned

media)에 올라온 광고로 제시를 하였고, 광고 메

시지 제외 구체적 메시지 광고, 추상적 메시지 광

고에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였다<Fig. 1>. 사전조사

를 위해 60명의 참여자가 두 가지 자극물 중 하나

에 무작위로 배정되었으며 측정 도구는 Kim et

al.(2021)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

으며 ‘노스페이스 광고에 나타난 제품 특징 메시

지는 모호하다.’ ‘노스페이스 광고에 나타난 제품

특징 메시지는 구체적이다’의 두 가지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 문항의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계수가 .863로 나타

났다. 두 가지 문항의 평균을 가지고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메시지 조작 점검을 실시하였다.

t-test 결과 노스페이스 광고에 나타난 제품 특징

메시지는 모호하다에 대한 평균을 살펴보면 구체

적 메시지 집단(M=1.87, SD=.629), 추상적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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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집단(M=3.17, SD=1.053)간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노스페이스 광고에 나타난 제품 특징 메시지

는 구체적이다라는 질문에 대한 평균을 살펴보면

구체적 메시지 집단(M=4.13, SD=.681), 추상적

메시지 집단(M=2.53, SD=1.008)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다(t=5.805, p<.001). 따라서 메시지 조작

점검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측정도구

참여자는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노스페이스 광

고를 본 후 설득지식, 브랜드 태도, 친환경평가,

인구통계학적 문항, 브랜드 친숙도, 그린 워싱 인

지여부 문항순으로 응답하였다. 설득지식 활성화

와 브랜드 태도, 친환경성 평가 문항에 응답할 때

광고 메시지 유형을 문항 옆에 배치하여 응답자가

메시지를 계속 인지하도록 하였다. 설득지식 활성

화는 기존에 참여자가 가지고 있던 객관적 설득지

식이 아닌 광고를 보고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설득

지식의 활성화를 알아보기 위해 Ku, Yoon, &

Lee (2015) 두 가지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5점 척도로 ‘노스페이스가 제품을 광고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노스페이스 제품 광고

메시지 내용은 실현 불가능 내용인 거 같다’와 같

은 문항으로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브랜드 태도는

Abzari, Ghassemi, & Vosta(2014) 세 가지 문항

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5점 척도로 ‘노

스페이스는 호감이간다’, ‘노스페이스는 믿음직스

럽다’, ‘노스페이스는 긍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친환경 평가 문항

<Fig. 1> Abstract vs Concrete stimuli on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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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비자가 브랜드를 그린워싱이 아닌 친환경적

이미지의 브랜드로 인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Kim et al.(2022) 세 가지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5점 척도로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

다. ‘노스페이스는 친환경 라벨을 붙일 자격이 충

분하다’,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노스페이스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노스페이스 제품

을 구매하는 것은 환경에 좋은 선택이다’. 추가적

으로 브랜드 친숙도에 문항은 Liu & An(2019)

세 가지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노스페이스는 친숙하다’, ‘노스페이스를 잘 알고

있다’, ‘노스페이스를 많이 들어봤다’와 같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표본특성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를 활발히 활동하는 남

녀 20대에서 30대까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설문조사는 2023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

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총설문

지는 342부가 수집되었으며 이 중에서 반복적인

응답 및 표본 연령에 맞지 않은 응답지 47부를 제

외하고 총 295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앞서 ‘귀하는 최근 1년 이

내 소셜 미디어에 친환경 광고 메시지를 접한 경

험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을 하였고 응답자의 175

명(59.3%)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질문 마지

막에 ‘패션 브랜드의 그린워싱에 대해 알고 있었

나요?’라는 질문에 130명(44.1%)이 그렇다고 응답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소비자가 충분히 소

셜 미디어를 통해 친환경 패션 브랜드의 광고를

접하고 정보를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Minton, Lee, Orth, Kim, & Kahle(2012) 연

구와 같이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친환경 정보를

얻고 있다는 것을 지지한다.

다음으로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성별은 여성 181명(61.4%), 남성 114명(38.6%),

연령 20대 182명(61.7%), 30대 113명(38.3%), 학

력 고졸 이하 80명 (27.1%), 대졸 165명 (55.9%),

대학원 이상 50명(16.9%)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대학생 118명(40.0%), 직장인 116명(39.3%), 무직

26명(8.8) 순으로 나타났다. 1일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은 1시간 이상~시간 미만 81명(27.5%), 2시

간 이상~3시간 미만(20.3%), 1시간 미만(20.7%)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로 인스타그램이 220명(74.6%)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본조사

구체적 메시지와 추상적 메시지 조작화 점검을

사전조사와 동일하게 295명의 참여자가 두 가지

자극물 중 하나에 무작위로 배정되었으며 ‘노스페

이스 광고에 나타난 제품 특징 메시지는 모호하

다.’ ‘노스페이스 광고에 나타난 제품 특징 메시지

는 구체적이다’와 같이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문항의 평균을 가지고 독립표본 t-test를 통

해 메시지 조작 점검을 실시하였다. t-test 결과

노스페이스 광고에 나타난 제품 특징 메시지는 모

호하다에 대한 평균을 살펴보면 구체적 메시지 집

단(M=2.50, SD=.935), 추상적 메시지 집단

(M=3.67, SD=9.38)간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노

스페이스 광고에 나타난 제품 특징 메시지는 구체

적이다라는 질문에 대한 평균을 살펴보면 구체적

메시지 집단(M=3.22, SD=.961), 추상적 메시지

집단(M=2.02, SD=.766)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다(t=10.770, p <.001). 따라서 메시지 조작 점검

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메시지 조작화 점검은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전조사와 마찬

가지로 ‘귀하가 생각하는 친환경 브랜드는 어디인

가요?’와 같은 질문을 하였고 파타고니아 101명

(34.2%), 내셔널지오그래픽 64명(27.7%) K2가 29

명(9.8%) 나타났다. 추가로 마지막 질문에 ‘노스

페이스는 친환경 브랜드인가요?’ 질문을 하였고

응답자 187명(63.4%)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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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브랜드 선정에 있어서 실험 자극물은 성공

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득지식

활성화 수준은 2개의 문항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설득지식 고활성 집단(106명)과 저활성 집단

(115명)으로 구분하였으며 여기서 중간값을 가지

는 중집단(74명)은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

였다.

Ⅵ. 연구결과

1.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를 검증하기 위해 SPSS Amos 27.0을 통해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89.097(p<.05), DF=.55, TLI=.975, CFI=.982,

RMSEA=.046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에서 제시한 대로 측정도구의 요인부하

량(Factor loading)이 .629~.874, 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AVE)값이 .5이상,

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CR)는 .7이상 나

타나 측정도구의 구성개념에 대한 수렴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추가로 내적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Cronbach's α 계수가

.6이상 나타나 내적 일관성을 충족하였다. 마지막

으로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계수 제곱

값(Φ2)과 평균분산추출(AVE)값을 비교한 결과

Constructs Factor loading AVE C.R. Cronbach's α

Message types

.611 .757 .772
The product features described in The North Face
advertisement are ambiguous

.719

The product features described in The North Face
advertisement are concrete

.874

Persuasion knowledge

The North Face's intentions behind advertising their
products are questionable

.629

.575 .726 .683
It seems like the content of the North Face product
advertising message contains impractical claims

.826

Brand attitudes

.735 .893 .878
I have a favorable impression of The North Face .834

The North Face is reliable .867

The North Face has positive attributes .822

Green evaluation

.721 .886 882

The North Face qualifies to be labeled as green .852

If you care about the environment, there is a high
likelihood of purchasing The North Face products

.849

Purchasing The North Face products is an
environmentally friendly choice

.835

Brand familiarity

.694 .872 .809
The North Face is familiar .827

I know The North Face well .753

I have heard a lot about The North Face .737

<Table1>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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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분산추출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높아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Table 2>.

2. 가설검증

가설 검증을 위해 위계적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경

우 연속형 독립변수가 연속형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방법이기에, 범주형 변수인 메시

지 유형과 설득지식 활성화 수준을 회귀분석에 투

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계적회귀분석 실시에

앞서 메시지 유형(구체적 vs 추상적), 설득지식

(고활성 vs 저활성) 0과 1로 구성된 가상변수인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추상적 메시지는 더미범주(Dummy category)로

구체적 메시지는 참조범주(Reference category)로

생성하였다. 또한 설득지식 활성화는 고활성화 집

단을 더미범주로 저활성화 집단을 참조범주로 생

성하였다. 기존의 참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브랜드

에 대한 친숙도와 1일 소셜 미디어 이용 시간을

공변량으로 투입하여 브랜드 친숙도, 1일 소셜 미디

어 사용 시간에 대한 영향력을 통제하여 브랜드 태

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구체적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회귀모형 마지막 3단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16.990, p<.001),

설명력은 26.7%로 나타났다. 더빈과 왓슨(Durbin-

Waston) 지수는 1.662로 나타나 2에 가까워 잔차

간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분산팽창지수(VIF)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4단계를 보면 메시지 유형(β=1.173, p<.001)과

설득지식(β=.456, p<.01)이 브랜드 태도에 유의하

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추상적 메시지가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 친환경 패션 광고에서, 구체

적 메시지보다 추상적 메시지가 긍정적 브랜드 태

도 형성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1a는 채택되었다. 추가적으로 소비자가 설득지식

수준이 높은 경우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브랜드의 친환경 평가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앞에와 마찬가지로 위계적회귀

분석 실시하였으며, 메시지 유형(구체적 vs 추상

적), 설득지식(고활성 vs 저활성) 0과 1로 구성된

가상변수인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

다. 구체적으로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회귀

모형 마지막 3단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28.644, p<.001), 설명력은 40.0%로

나타났다. 더빈과 왓슨(Durbin-Waston) 지수는

1.1813로 나타나 2에 가까워 잔차간 독립성 가정

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지수

(VIF)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

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브랜드 태

도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3단계를 살펴보면 메시지

Constructs PN(1) BA(2) GE(3) BF(4) MT(5)

PN(1) .757a

BA(2) .012b .735

GE(3) .008 .701 .721

BF(4) .000 .000 .030 .694

MT(5) .002 .437 .507 .086 .611

a: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b: Correlation coefficient squared value of the constructs(Φ2)

<Table 2> Result of Discriminant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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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Intercept 2.832 14.983*** 2.519 13.962*** 2.252 12.284***
Control variables

One-day social media
usage time

.124 3.338*** .064 1.810 .060 1.754

Brand familiarity -.109 -1.328 -.037 -.468 -.014 -.179
Independent variable
Message types (A) .727 6.505*** 1.173 7.980***

Persuasive knowledge (B) .009 .078 .456 3.099**
Interaction effect
(A)*(B) -.908 -4.435***
R2 .064 .218 .283
ΔR2 .055 .203 .267
F 7.432(p<.001) 15.021(p<.001) 16.990(p<.001)

<Table 3> Dependent Variable: Brand Attitudes

*p<.05, **p<.01, ***p<.001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Intercept 2.789 14.891*** 2.410 14.127*** 2.091 12.404***
Control variables

One-day social media
usage time

.142 3.872*** .069 2.075* .064 2.051*

Brand familiarity -.151 -1.866 -.080 -1.062 -.052 -.736
Independent variable
Message types (A) .870 8.233*** 1.401 10.370***

Persuasive knowledge (B) .074 .697 .607 4.486***
Interaction effect
(A)*(B) -1.083 -5.751***
R2 .090 .307 .400
ΔR2 .082 .295 .386
F 10.795(p<.001) 23.974(p<.001) 28.644(p<.001)

<Table 4> Dependent Variable: Green Evaluation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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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β=1.401, p<.001)과 설득지식(β=.607, p<.001)

이 브랜드의 친환경 평가에 더 높게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브랜드 태도와 마찬가지로 친환경평가에

서도 추상적 메시지가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 친환경 패션 광고에

서, 구체적 메시지보다 추상적 메시지가 브랜드

친환경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1b는 채택되었다. 추가적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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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ults of Advertising Message Types and Levels of Persuasion Knowledge Activation for Brand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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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evaluation

<Fig. 3> Results of Advertising Message Types and Levels of Persuasion Knowledge Activation for Green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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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비자가 설득지식 수준이 높은 경우 브랜드

태도와 마찬가지로 브랜드 친환경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메시지 유형과 소비자 설득지식 활성

화 수준에 따라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효

과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908,

p<.001). 따라서 가설 H2a를 채택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Fig. 2>와 같다. 추상적 메시지의 경우 소

비자의 설득지식이 활성화 되지 않았을 때(M=

3.60, SD=.848)가 활성화 될 경우(M=3.15, SD=

.701)보다 브랜드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 편

구체적 메시지의 경우 오히려 설득지식이 활성화

된 집단(M=2.83, SD=.731)이 활성화 되지 않은

집단(M=2.37, SD=.709)보다 브랜드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유형과 소비자 설득지식 활

성화 수준에 따라 브랜드 친환경평가에 미치는 상

호작용효과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β=.-1.083, p<.001). 이로써 모든 가설이 채택되

었다. 브랜드 친환경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Fig. 3>과 같다. 추상적 메시지의

경우 소비자의 설득지식이 활성화가 된 경우(M=

3.14 SD=.721) 설득지식이 활성화 되지 않았을

때(M=3.64, SD=.743) 친환경평가가 더 높게 나

타났다. 반면에 구체적 메시지의 경우 브랜드 태

도와 마찬가지로 설득지식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M=2.16, SD=.637)보다 활성화가 되었을 때

(M=2.76, SD=.681) 친환경성 평가가 더 높게 나

타났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해석수준이론에 기반하여 소셜 미디

어 친환경 광고 메시지 유형을 구체적과 추상적으

로 구분한 후 메시지 유형에 따른 브랜드 태도와

브랜드 친환경성 평가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또한

소비자 관점에서 즉각적인 브랜드 인식을 알아보

기 위해 활성화된 설득지식을 적용하였다. 본 연

구 구체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 미디어 친환경 광고 메시지 유형(구

체적 vs 추상적)에 따라 브랜드태도와 친환경 평

가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특히 구체적 메

시지보다 추상적 메시지를 전달하였을 때 브랜드

태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Yang et al., 2015; Kim et al., 2021). 본

연구 자극물에 사용될 브랜드 선정시 ‘귀하가 생

각하는 친환경 브랜드는 어디인가요?’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다른 브랜드에 비해 미국 파타고니아

브랜드가 친환경 순위에서 1위를 하였다. 지금은

대중에게 잘 알려진 ‘don’t buy this jacket’은 대

표적인 추상적 메시지라 할 수 있는데, 처음 광고

메시지를 접한 소비자는 이익과 매출을 위한 패션

브랜드가 왜 자신들의 제품을 구매하지 말라는 것

인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메시지에

내재된 의도를 파악한 소비자는 오히려 브랜드가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브랜드로 인

식하였을 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추상적 메시지

가 구체적 메시지보다 소비자 감성을 자극했을 가

능성이 높다. Trzebinski et al.(2022)는 메시지 설

득력을 높이기 위해 추상적 메시지와 구체적 제품

소재와 같은 정보를 동시에 포함하였을 때 광고효

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친환경 광고 메시지에 추

상적 메시지를 포함하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친환

경적’인지를 포함하는 것이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메시지 유형과 소비자 설득지식 활성화

수준에 따라 브랜드 태도와 브랜드 친환경성 평가

에 미치는 영향에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추상

적 메시지의 경우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설득지식

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경우 브랜드 태도와 브랜드

친환경성 평가에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Boerman & Kruikemeier, 2016; Kons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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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8; Song & Lee, 2015) 결과를 지지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추상적인 메시

지를 포함한 광고를 접한 소비자의 설득지식이 활

성화 될수록 브랜드 태도와, 친환경성평가는 낮았

지만, 설득지식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 때 브랜

드 태도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그

러나 구체적 메시지는 이와 반대로 오히려 설득지

식이 활성화될수록 브랜드 태도와 친환경성 평가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득

지식 활성화가 낮은 집단은 주제에 대한 깊은 이

해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상적 메시지

는 더 간단하며,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쉬우므로

설득지식이 저활성화 집단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

다. 반면에 설득지식이 활성화가 높은 집단은 주

제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구체적

인 정보를 통해 더욱 확신을 얻을 수 있다. 따라

서 구체적 메시지는 이들에게 더 큰 설득력을 발

휘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소비자 특성과 선호

도에 따라 다르며, 브랜드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

하여 메시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Ⅵ. 시사점 및 후속연구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설득지식 수준에 따

라서 브랜드 태도와 친환경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나 설득지식을 높이거나 혹은 설득지식

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친환경과 연관된 이미지와 메시지를 사용하여 소

비자 설득지식 활성화 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해석

수준이론의 구체적과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해석수준은 거리감, 즉 시간에 따라 구분할 수 있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친환경 패션 소비를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이점에 대한 메시

지와 당장은 아니더라도 후예 환경에 미치는 부정

적 이점에 대한 메시지와 같은 다양한 메시지를

제시하였을 때 광고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가 직접 운영하는 온드미디어(Owned me-

dia)의 광고효과를 알아보았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유명 인플루언서 개인 소셜 미디어, 언드미디어

(Earned media)를 통해 친환경 패션 광고를 제시

하였을 때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

며, 이러한 유명한 인플루언서와 혹은 연예인은

브랜드보다 더 신뢰성이 높고 믿음직스러울 수 있

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폭넓게 확장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자극물에 사용

된 노스페이스 이미지는 친환경 이미지가 높지도

낮지도 않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아예 친환경적

이지 않은 브랜드, 혹은 부정적인 이미지 브랜드

가 친환경 제품 광고를 제시하였을 때 브랜드 태

도와 광고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다르게

설득지식 수준을 통해 소비자가 친환경 광고에 대

해 의심하였을 때 광고효과에 미치는 방안을 알아

보고 특히 구체적 메시지와 추상적 메시지 효과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카피라이터와 브랜드

의 소셜 미디어 담당자들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 마케팅 관점에서 성과를 높일 방안을 제시하

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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