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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캠페인 메시지에 대한 공포 반응과 

지각된 효과성이 흡연자의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
변화단계 모형의 적용

백혜진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금연 캠페인 메시지에 대한 공포 반응과 지각된 효과성이 흡연자의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변화단계 모형을 적용하여 금연 캠페인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각 단계의 흡연자 집

단마다 차이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전국의 811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온라인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과 매개분석, 일원 분산 분석을 통해 가설과 연구문제를 검증하

였다. 연구 결과, 위협 소구 메시지에 대한 공포 반응과 지각된 효과성은 각각 금연의도에 중요한 예측 변수

이었고, 지각된 효과성은 공포 반응과 금연의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도 하였다. 변화단계별 회귀 분석 결

과, 사전숙고 단계의 흡연자들에서 공포 반응이 금연의도의 예측 변수이었던 반면, 행동 단계의 흡연자들

에서는 지각된 효과성이 금연의도의 예측 변수이었다. 숙고 단계와 준비 단계의 흡연자들에서는 공포 반응

과 지각된 효과성 모두 금연의도의 예측 변수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위협 소구 캠

페인 메시지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공포 수준이 높아야 함은 물론이고 공포 반응을 통해 수용자들이 메시

지를 설득적이라고 평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변화단계별로 세분화된 흡연자들에게 맞는 차별화된 

메시지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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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공공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은 정해진 기간에 조직

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고, 개인의 건강 행동 

변화나 비상업적인 사회이익을 목적으로, 여러 가

지 채널을 활용하여 일련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써 다수의 공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동에 영

향을 주는 시도로 정의된다(Atkin & Rice, 2013). 

따라서 공중의 특성에 맞게 재단된 효과적인 메시

지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은 캠페인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해마

다 음주예방, 금연, 폭력예방, 자살예방, 암예방, 에

너지 절약 등 다양한 건강과 친사회 주제를 가지고 

캠페인이 시행된다. 그러나 그에 비해 어떤 메시지

가 누구에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과학적·경험적 

증거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여러 가지 건강 주제를 대상으로 한 캠페인에서 

위협 소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메

시지 소구 방법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국내의 경

우에도 건강 캠페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연 

캠페인 광고에 자주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위협 소

구 메시지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으로 병행과

정 모형(Leventhal, 1971), 보호동기 이론(Rogers, 

1983)이나 확장된 병행과정 모형(Witte, 1992) 등

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모형은 위협 소구 메시지의 

효과를 공포 반응에서 찾는다. 이러한 모형을 바탕

으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

가 진행되었다(Cha, 2006, 2007; Dillard, 1994; 

Yzer, Southwell, & Stephenson, 2013). 그러나 

위협 소구 메시지의 효과는 공포 반응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느냐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메시지가 어느 정도 

효과적이고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한 수용자의 평

가를 ‘지각된 효과성(Perceived effectiveness)’이

라고 한다(Dillard & Peck, 2000). 이 지각된 효과

성은 행동 변화와 같은 캠페인 메시지의 실제 효과

에 중요한 선행변수이며(Dillard, Weber, & Vail, 

2007), 공포와 같은 감정 반응의 효과를 매개하는 

변수(Paek, Hove, Kim, & Jeong, 2011)로 외국

의 선행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또한 건강 캠페인

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성공적일지, 혹은 수정이 필

요한지를 진단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지각된 효과성은 주목을 받고 있다(Yzer, Vohs, 

Luciana, Cuthbert, & MacDonald, 2011).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에서는 이 개념에 대한 연

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대부분의 공공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이 짧

은 기간 안에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수

용자를 세분화하여 캠페인 메시지에 가장 우호적

으로 반응하고 의도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하부집

단을 우선적으로 겨냥하는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하부 집단에 맞게 메시지를 재단하는 것이 효과적

일 것이다(Slater, 1996). 이렇듯 수용자 세분화에 

대한 이론적 지침을 주는 변화단계 모형(Stage of 

Change Model)은 더욱 넓은 이론적 모형인 이론

횡단 모형(Transtheoretical model)의 핵심 요인

으로, 행동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몇 가지 단

계를 순차적으로 거쳐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Prochaska & DiClemente, 1983; Prochaska, 

Redding, & Evers, 2008). 변화단계는 개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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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행동에 대해 단계적 접근을 시도하고 변화 수용에 

대한 의도를 가진 수용자들을 세분화한다는 점에서 

건강 캠페인 영역에서 함의가 크다. 그러한 이유로 해

외에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Paek, Hilyard, 

Freimuth, Barge, & Mindlin, 2010; Prochaska 

& DiClemente, 1983; Prochaska, Norcross, & 

DiClemente, 1994; Prochaska, Redding, & 

Evers, 2008; Prochaska & Velicer, 1997). 국내

에서는 보건학 분야에서 활용된 반면(Cha, 2009; 

Sohn, 2005), 수용자 세분화 전략이 중요한 홍보 

분야의 연구에 활용된 적은 없었다(Paek & Shin, 

2014).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 차원에서 위협 

소구 캠페인 메시지의 효과 연구 분야에 기여하고

자 한다. 첫째는 위협 소구 메시지의 효과에 있어 

공포 반응과 지각된 효과성의 역할을 함께 검토하

고자 한다. 둘째는 변화단계 모형을 적용하여 수용

자 세분화를 통한 캠페인 메시지 반응의 차이를 규

명하고자 한다. 캠페인 메시지의 주제로 국내 건강 

캠페인을 대표하는 금연 캠페인을 선택하였으며, 

실제 효과 평가를 위해 2014년에 집행된 3편의 금

연 캠페인 영상 광고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위협 소구 메시지의 효과를 설

명하는 이론적 메커니즘과 수용자 세분화에 대한 

메시지 전략을 제공한다는 함의를 주고자 하였다. 

문헌연구

우리나라 흡연 현황과 금연캠페인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세계 흡

연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는 600만 명에 달하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

면 2030년에는 연간 800만 명이 흡연으로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 2014년 국민 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42.1%로 OECD 국가 중

에서도 그리스, 터키 등과 함께 최고 수준의 흡연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국내에서 흡연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5만 8

천여 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나, 암이나 심혈관 질

환 등 흡연으로 인한 질환과 조기 사망으로 인한 사

회경제적 비용,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비용이 9

억 원이 넘는다는 보고(Kim & Kwon, 2008)에서 

알 수 있듯이, 흡연이 불러오는 치명적인 건강 폐해

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할 때, 흡연율

을 낮추는 것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금연을 유도하고 흡연을 예방하

기 위해 금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으며, 

2014년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금연치료 집중지원 등 대대적인 금

연사업을 벌이고 있다. 

금연 캠페인은 담뱃값 인상이나 금연구역 지정 

등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금연정책과는 달리, 흡연

자 등 타깃 수용자들을 교육하고 설득하여 건강한 

행동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이고도 효과적

인 금연사업이다(Wakefield, Loken, & Hor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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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해외 문헌에서는 흡연 예방이나 금연 캠페인

을 중단한 경우 흡연율이 다시 올랐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Niederdeppe, Farrelly, Hersey, 

& Davis, 2008).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미디어를 이용한 금연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다양한 메시지 소구와 주제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2002년 폐암으로 죽어가던 

이주일의 테스티모니얼 광고는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라는 메시지로 흡연의 위험성을 경

고했다. 2005년에는 흡연의 직접적인 폐해를 <자

학>과 <이별> 시리즈로, 2006년에는 흡연이 건강뿐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메시지를 담

은 <단절>·<사랑한다면> 시리즈, 2007년부터는 

처음으로 간접광고의 폐해를 알리는 <생활의 발

견>·<폭력>·<참지 마세요>(2007), <세이 노> 

캠페인(2008) 등을 진행했다. 2009년에는 다시 흡

연자들에게 금연을 권고하는 <Self 하지 말고, Help 

받으세요> 시리즈, 2011년에는 금연구역 확대라는 

비가격 금연정책을 인지시킨다는 목적으로 <금연 표

시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입니다> 캠페인을 진행했

다. 이러한 금연 캠페인의 흐름을 살펴보면 주제도 

흡연의 신체적 영향, 사회적 영향, 간접흡연의 폐해, 

금연구역 확대 정책 고지 등 다양하게 진행되어왔고, 

대상은 흡연자에서 비흡연자·전 국민, 메시지 소구

도 위협 소구에서 유머 소구, 크리에이티브 전략으로

는 테스티모니얼에서 유명인 모델 배서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다양성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해마

다 주제나 메시지 소구를 결정하는 데에 충분한 과학

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 이슈 리포트(Tobacco 

Control Issue Report, 2014)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미국·영국·호주·태국의 금연캠페인 경향은 

전반적으로 담배의 해로움을 알리는 데에 주력하

고 있으며 일반인을 통해 현실감 있는 스토리를 전

달하는 테스티모니얼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혹은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적나라하고 혐

오스럽게 보여주는 혐오광고가 대세라고 분석하였

다. 금연 미디어 캠페인의 효과를 보고한 영문으로 

된 해외 논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위

협 소구와 같이 강한 부정적 감정을 끌어내는 캠페

인이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Durkin, Brennan, 

& Wakefield, 2012). 미국의 암연구소 보고서에서

도 이와 같은 결과가 보고되었다(National Cancer 

Institute, 2008). 

이에 우리나라의 금연 캠페인 광고 역시 2014년 

위협 소구를 활용하여 시행되었다. 흡연으로 인한 

뇌졸중의 위험을 보여주기 위해 한 모델의 일그러

진 모습을 클로즈업한 광고 <더 늦기 전에>가 6월 

처음으로 TV에 방영되었고, 게임을 소재로 하여 

흡연의 폐해를 알린 <죽음의 게임> 광고는 주로 영

화관에서,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폐암의 발생을 드

라마화하여 흔들의자에 앉아서 호흡곤란을 일으키

는 남자를 클로즈업한 <호흡의 고통> 편은 TV에 

방영되었다. 

본 연구는 2014년 집행된 금연 캠페인 광고 3편

을 활용하여 이러한 위협 소구의 금연 캠페인 광고

가 어떠한 기제를 통해 금연의도라는 의도된 결과

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흡연자 중에서도 누구에게 

어느 정도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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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였다. 

위협 소구 메시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 공포 반응

과 지각된 효과성

위협 소구(threat appeal)란 메시지가 권유하는 행

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

로 유발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하여 수용

자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소구 방법이다. 보

통 공포 소구라고 명명하지만, 메시지 소구를 말할 

때는 ‘위협 소구(threat appeal)’가 더 적합한 용어

다. 위협은 공포를 유발하는 외부 자극 또는 메시지 

단서를 강조하는 반면, 공포는 개인의 주관적인 반

응이자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Dillard, 1994). 위협 소구는 건강 캠페인 메시지

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구 방법 중 하나다. 따라

서 위협 소구가 어떻게 수용자의 공포 반응을 일으

켜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오랫

동안 지속되었다(Paek, 2015). 공포 반응을 설명하

는 이론적 모형의 시초는 1960년 중반 호블랜드 학

파의 공포동인 모형(Fear-As-Acquired Drive 

Model)이다. 이 모형은 공포 소구의 강도와 메시

지의 수용 사이에 역 U 자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공포의 수준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행동 변화를 

불러오는 동인이 될 수 없고, 중간 정도의 공포가 주

어질 때만이 공포 소구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이후 높은 수준의 공포에도 기대한 태도 혹은 

행동 변화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이 

모형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이론적 모형은 위협 수준과 효과의 정적인 관계를 

설명하되, 위협 소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기제를 

탐구하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레

벤탈(Leventhal, 1971)의 병행과정 모형(Parallel 

Process Model)은 사람들이 위협적인 메시지에 

대해 공포를 통제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위협을 피

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여 위협을 통제하는 과정

을 거침으로써 행동을 변화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Witte, 1992). 이와 유사하게 로저스(Rogers, 1983)

의 보호동기 이론(PMT: Protection Motivation 

Theory)은 사람들은 단순히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포를 불러온 위협 또는 위험으

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을 변화한다

고 설명한다. 더 나아가 위협 소구 메시지는 위협의 

심각성과 취약성을 높이는 동시에 권고행동에 대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여

야 사람들은 보호 동기를 느끼고 권장행동을 실천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병행과정 모형과 보

호동기 이론을 수정·보완한 위티(Witte, 1992)의 

확장된 병행과정 모형은 공포 소구 메시지를 받아

들이는 경우와 회피 혹은 외면하는 경우를 함께 설

명한다. 이 모형에 따르면, 사람들은 공포 소구 메

시지에 노출될 때 크게 두 가지 요소를 평가하고 이

에 따라 반응을 결정한다. 메시지의 위협(threat)정

도와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권고 반응의 

효능(response efficacy) 정도이다. 보호동기 이

론에서처럼 공포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협이 심각하

며, 그러한 위협에 자신이 취약하고, 심각한 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믿을 때만 유발된다. 또한 메시지

가 위협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과 반응 효능

감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할 때 의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연 캠페인을 통하여 금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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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한다면, 타깃 수용자가 금연이 폐암 등의 질병

에서 벗어나 건강해지는 데에 효과적이며(반응 효

능감), 금연할 수 있다고(자기효능감) 지각할 수 있

도록 메시지를 만들어야 한다.

확장된 병행과정 모형은 이러한 위협과 효능감

의 크기에 따라 공포 소구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위험통제, 공포통제, 무반응의 세 가지로 나

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중에서, 사람들이 위

협을 느끼고 권고 반응은 그러한 위협을 피하는 데 

효과적이며 자신이 권고반응을 이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메시지가 제

시하는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위험통제 반응의 경

우에만 메시지가 의도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위

티와 앨런(Witte & Allen, 2000)은 음주운전, 흡

연, 안전한 성생활 캠페인 등에 사용된 위협 소구 

메시지를 연구한 98편의 논문을 메타 분석한 결과, 

확장된 병행과정 모형에서 예측한 대로 고위협/고

효능감 메시지의 경우 가장 의도한 효과가 나타났

음을 밝혔다. 

확장된 병행과정 모형을 이용하여 위협 소구의 

효과를 연구한 논문들은 천식 예방, 결핵 예방, 에

이즈 예방과 낙인, 농부의 청력 보호, 낙태 예방, 폭

음 예방, 안전 운전, 신종 플루, 허리케인에 관한 뉴

스 보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Cismaru, 2014; Goei et al., 2010; Lee & Kim, 

2012; Cho, 2015; Cha, 2006, 2007). 예를 들어 

에이즈 예방을 주제로 대학생 대상의 실험연구를 

진행한 차동필(Cha, 2006)은 모형의 예측방향과

는 달리, 저위협/저효능감 메시지의 효과만 가장 

낮을 뿐, 다른 고위협/고효능감, 고위협/저효능감, 

저위협/고효능감 메시지 간에는 효과의 차이가 없

음을 밝혔다. 낙태 예방을 주제로 한 조수영(Cho, 

2015)의 실험연구에서는 위협 소구가 높을수록 연

구 참여자들이 낙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

는 한편, 메시지에 대한 저항과 회피도 높음을 발견

했다. 이유빈과 김영욱(Lee & Kim, 2012)은 절주 

캠페인 맥락에서 수용자의 성향과 메시지 소구유

형(유머/공포소구)이 수용자의 메시지 태도와 행

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 연구했다. 연구결과, 

소구유형별 메시지 효과 차이는 없었으나, 자기효

능감 및 감각 추구 성향은 태도와 행동의도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확장된 병행과

정 모형의 예측력이 언제나 일관적이지 않고, 위협 

소구로 인한 공포 반응 외에 다른 변수들도 캠페인 

메시지 효과에 고려해야 함을 함의한다. 그럼에도 

선행연구들은 일관적으로 위협 소구 메시지가 효

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일단 공포 반응이 높아야 함

을 전제하고 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경험적 증거

로 1996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위협 

소구 관련 학술논문 12편을 메타분석한 이병관 외

(Lee et al., 2013)의 연구에서는 공포 수준이 증가

할수록 수용자들의 지각·태도·행동의도·행동

과 같은 효과 역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본 연구는 공포 반응과 금연 캠페인 메시지의 효

과로서 금연의도의 정적인 관계를 가설로 설정하

고자 하였다. 

∙ 연구가설 1: 공포 반응은 금연의도에 정적(＋)인 관계

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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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소구의 효과를 살펴본 위의 선행연구에서

는 대부분 자기효능감이나 수용자 성향 등 다른 변

수들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메시지 위협 소

구에 대해 공포 반응뿐만 아니라 메시지의 설득력

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는 드물다. 반면, 위협 소구 

메시지의 경우에도 현실감이나 설득력이 떨어지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며, 위협 소구 메시지가 수용

자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공포 반응을 느끼게 하고 

공포 반응으로 인해 메시지의 효과성을 지각하게 

해야 메시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Dillard & Peck, 2000). 여기에서 

중요한 이론적 개념이 ‘지각된 효과성’이다.

지각된 효과성은 “어떤 메시지가 메시지 수용자

에 의해 설득적이라고 평가받는 것”(Dillard & 

Peck, 2000, p. 617)으로 정의된다. 지각된 효과

성은 메시지를 본 사람들이 메시지가 설득적이고 

현실감 있으며 흥미롭고 효과적인지를 평가함으로

써 측정된다(Fishbein, Hall-Jamieson, Zimmer, 

von Haeften, & Nabi, 2002). 기존의 ‘메시지의 

질(message quality)’과 어느 정도 중복되는 개념

이지만 수용자가 지각하는 설득력에 초점을 맞춘다

는 점에서 구별되며(Dillard et al., 2007), 단순한 메

시지의 질을 넘어 메시지 포맷과 내용 등 모든 메시지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지각이다(Yzer, LoRusso, & 

Nagler, 2015). 캠페인 효과와 설득 분야의 학자들

은 지각된 효과성이 캠페인의 실제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임을 주장하고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Andsager, Bemker, Choi, & Torwel, 2006; 

Dillard & Peck, 2000; Dillard, Shen, & Vail, 

2007; Fishbein et al., 2002; Paek, Hove, Kim, 

& Jeong, 2011; Paek, Hove, Kim, Jeong, & 

Dillard, 2012). 예를 들어 딜라드와 펙(Dillard & 

Peck, 2000)은 마약예방 TV 캠페인 메시지를 본 

연구 참여자들은 공포와 분노 등의 반응을 보였으

며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메시지의 지각된 효과

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지각된 효과성은 다시 태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피쉬바인 외(Fishbein 

et al., 2002)는 마약 사용과 관련한 신념, 태도, 자

기효능감, 의도 등에 있어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

는 데에서 지각된 효과성이 필수적인 선행 변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금연 등 다양한 

건강 캠페인 맥락에서 지각된 효과성은 의도된 실

제 효과의 선행변수로 연구되었다(Niederdeppe, 

Farrelly, Nonnemaker, Davis, & Wagner, 2011; 

Paek et al., 2011; Yzer et al., 2011). 종합적으로 

딜라드, 웨버, 그리고 베일(Dillard, Weber, & 

Vail, 2007)은 지각된 효과성 변수를 측정한 40편

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지각된 효과성이 메시

지의 실제 효과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

었다. 딜라드, 쉔, 그리고 베일(Dillard, Shen, & 

Vail, 2007)은 치실 사용, 알코올 소비, 에이즈, 자

선, 운동, 마약 사용, 음주 운전 등 다양한 건강과 공

공 주제 맥락에서 2편의 횡단 서베이 자료와 15편

의 공익광고를 사용한 3편의 실험 자료를 분석한 결

과, 지각된 효과성이 태도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외국의 선행연구

에서 입증된 관계를 바탕으로, 지각된 효과성과 행

동의도의 관계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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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가설 2: 지각된 효과성은 금연의도와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위에 언급한 선행 연구에서는 또한 공포와 같은 

감정적 반응과 지각된 효과성, 그리고 태도나 행동

과 같은 결과 변수의 관계에 대해서 보고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딜라드 외(Dillard et al., 2007)의 경우 

공포와 같은 감정적 반응은 메시지에 대한 가장 우

선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이며 감정적 반응 후에 인

지적 평가를 통해 설득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공포 반응 → 지각된 효과성 → 태도 변화를 주장하

였다. 이러한 주장을 딜라드 외에서는 다양한 연구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다. 즉 치실 사용, 자선과 교

육 관련 공익광고를 사용한 연구에서 공포 반응은 

각각 지각된 효과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지각

된 효과성은 다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

한, 알코올 소비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는 분노가 지

각된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죄의식(guilt)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영향을 받은 지

각된 효과성은 다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딜라드 외의 연

구는 지각된 효과성의 매개 역할을 입증한 것이다. 

한편 백 외(Paek et al., 2011)의 연구에서는 아동

학대 예방 메시지에 대한 공포 반응이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지각된 효과성에 매

개되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경험적으로 입증했다. 다시 말해 감정

이 지각된 효과성을 선행하고 감정으로 인해 야기

된 지각된 효과성과 같은 인지 반응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인지 반응의 매개 역할은 

병행과정 모형, 보호동기 이론, 확장된 병행과정 모

형도 공포 반응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통해 위협통

제 과정을 거쳐야 의도된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이론적 주장과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감정 → 인지 → 효과라는 매개 관

계를 금연 캠페인의 맥락에서 공포 반응 → 지각된 

효과성 → 금연의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아

래와 같은 가설이 도출되었다. 

∙ 연구가설 3: 지각된 효과성은 공포 반응과 금연의도

를 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수용자 세분화를 위한 이론적 모형: 변화단계 모형

금연 캠페인 메시지를 접하는 흡연자들 모두가 그 

메시지에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태도나 행동을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프로차스카와 디

클레멘테(Prochaska & DiClemente, 1983)는 

금연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흡연자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던 중 흡연자들 모두가 비슷한 패턴으로 금

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론화하였는데, 

이를 이론횡단 모형이라고 한다. 이론횡단 모형은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서 생물학·심리학·사

회학 등 여러 가지 학문적 분야와 이론을 통합하였

다 하여 이론“횡단” 혹은 범이론 모형으로 번역되기

도 한다. 그러나 이론횡단 모형의 핵심 요인 중 하

나로서 변화단계는 독립적인 이론적 모형으로 사용

되기도 한다(Prochaska & DiClemente, 1983; 

Prochaska et al., 1994; Prochaska et al., 2008; 

Prochaska & Velic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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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단계 모형은 행동변화가 총 6가지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Prochaska et 

al., 2008). 즉 사전숙고 단계(precontemplation), 

숙고(contemplation) 단계, 준비(preparation) 

단계, 행동(action) 단계, 유지(maintenance) 단

계, 종료(termination) 단계다. 첫째, 사전숙고 단

계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행동을 변화

할 의사가 없다. 흡연을 예로 들면 6개월 이내에 금

연할 의사가 전혀 없는 흡연자들이 있는 단계다. 둘

째, 숙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행동에 대한 

문제를 느끼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지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은 있지만 아직은 행동을 변

화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단계이다. 흡연의 경우 6

개월 내에 금연할 의도가 있는 흡연자들이 이 단계

에 있다고 정의한다. 세 번째, 준비 단계에 있는 사

람들은 행동을 변화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다. 흡연의 경우, 1개월 안

에 금연하고자 하거나 이미 이 방향으로 행동을 취

한 경험이 있는 흡연자들이 있는 단계다. 네 번째, 

행동 단계에서는 행동 변화를 실천하고 있거나 문

제점을 극복하고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흡연의 경우, 6개월 미만 동안 금연을 하고 있는 사

람들을 행동 단계에 있다고 정의한다. 다섯 번째, 

유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6개월 이상 변

화를 실천해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가끔 스트레스

를 받거나 유혹을 받으면 다시 유해한 행동으로 되

돌아갈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종료 단계는 행동 변화를 한 

지 오랜 기간(금연의 경우 6개월)이 지났으며, 다시 

유해한 행동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이나 욕구에

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 있는 단계다(Paek, 

2015). 변화단계 모형이 금연 임상시험 과정에서 

개발되었으므로 금연과 관련된 국내연구에서도 이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Cha, 2009; Sohn, 

2005). 

각 단계마다 사람들은 행동 변화의 의도가 다르

기 때문에 이전 단계에서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하다. 이론

횡단 모형의 두 번째 핵심요인으로 변화의 과정

(process of change)은 사람들을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움직이는 데에 필요한 활동이자 전략

이 된다(Prochaska et al., 2008). 예를 들어 사전

숙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

하므로 교육 등을 통해 문제의식을 제기하거나 개

인의 문제 행동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평가함으로써 숙고 단계로 나아가도록 한다. 숙

고 단계의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역할모형과 이미

지 등을 통해 교정해야 하는 행동과 관련한 자신의 

이미지를 이성적이고 감정적으로 재평가하도록 한

다. 잘한 일에 대해 보상해주고 잘못한 일에 대해 

처벌하는 등의 강화관리, 치료에 도움이 되는 동맹

자를 구해주거나 상담전화 등을 통해 조력관계를 

구축해주는 일, 문제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행

동이나 제품/서비스 등을 제공해주거나 문제행동

을 자극하는 환경을 제거하고 건강행동을 자극하

는 촉발물(prompts)을 제시해주는 등의 전략은 행

동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유지 단계로 옮겨가게 하

는 데에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Paek, 2015). 이

렇듯 이 모형은 각 단계마다 변화의 전략이 다르고 

그에 따른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수용자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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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에 이론적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Noar & 

Van Stee, 2012; Slater, 1996). 실제로 이 이론을 

적용하여 타깃 세분화를 강조하는 수많은 건강 중

재 프로그램이 등장했다(Prochaska et al, 2008). 

변화 단계에 맞추어 개인화되고 인터랙티브한 컴

퓨터 기반의 중재 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이었음

을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Prochaska & Velicer, 

1997). 이 모형은 흡연 문제에서 발전되었지만, 과

일·야채 섭취 장려 운동, 위기 대응 등 다양한 건

강 관련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많이 적용되어왔다(Paek et al., 2010; Prochaska 

et al, 2008). 이론횡단 모형의 개념을 적용한 57개

의 연구를 메타분석한 연구(Noar, Benac, & Harris, 

2007)에서는 변화단계 등 이론횡단 모형의 핵심요

인을 고려하여 재단한 프로그램이 그렇지 않은 프

로그램보다 더 효과적이었음을 발견했다.

이론횡단 모형, 그중에서도 변화단계는 개인의 

건강행동에 대해 단계적 접근을 시도하고 변화 수

용에 대한 의도를 가진 수용자들을 세분화한다는 

점에서 건강 캠페인 영역에서 함의가 크다. 즉 각 

단계의 하부집단에 적합한 처방과 재단된 정보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할 

것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수용자 세분화를 강조하

는 홍보 학문과의 연관성 및 실무적 활용도가 크다

(Paek & Shin, 2014). 그럼에도 이 모형을 적용한 

홍보나 헬스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연구는 드문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단계에 있는 흡연자 

집단이 금연 캠페인 메시지에 다르게 반응하는지, 

공포 반응과 지각된 효과성이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단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

보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 연구문제 1: 흡연자들은 금연의 변화단계에 따라 금

연 캠페인 메시지에 다르게 반응하는가? 

∙ 연구문제 2: 흡연자의 변화단계에 따라 공포 반응과 

지각된 효과성이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

는가? 

연구방법

조사방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전국의 14∼59세 2,500여 명의 흡

연자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2015년 1월 5일부터 11

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중에서 흡연자 자

료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흡연자만을 대상으

로 삼은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흡연자를 세분화

하여 금연의 변화단계에 따른 메시지 반응의 차이

를 살펴봄으로써 캠페인의 수용자 전략과 메시지 

전략에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흡연자

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흡연실태조사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따라, 현재 담배를 가끔 혹은 매일 

피운다고 응답한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온라인 전문 조사회사의 패

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 패널은 총 회원 수 

105,446명로 이루어졌으며, 패널 모집 및 관리는 

회사의 홈페이지, SNS, 오프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했다. 설문은 성, 연령, 지역, 

직업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응답자들을 조

사회사의 패널로 가입하게 한 다음에 이루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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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조사에서 불성실 응답(미기재, 한 개 번호 일

괄 기재 등)이 3회인 경우에는 경고 메일을 발송하

고 불성실한 응답이 5회 이상 될 때에는 통보 없이 

차단함으로써 조사 자료의 질을 유지하고자 하였

다. 설문조사는 총 발송 개수는 36,500통이며, 총 6

차에 걸쳐서 성별, 연령, 지역별로 배정하여 발송되

었다. 총 응답률은 6.9%이었다.

설문의 구성

전체 응답자들은 성별과 나이와 같은 사전 문항에 

답하고 자신의 흡연경험에 대해 답함으로써 흡연

자의 경우 흡연자용 설문지로, 비흡연자의 경우 비

흡연자용 설문지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배정되

었다. 흡연자용 설문지의 경우 흡연의 양과 빈도, 

흡연하는 친구 수, 금연에 대한 자기효능감, 그리고 

금연의 변화단계를 물었다. 그 후 금연 캠페인 광고 

3편 중 1편에 무작위 배정되어 광고 비디오를 시청

하도록 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광고 3편은 실제 금

연 캠페인의 메시지를 평가하고자 2014년에 집행

된 금연 영상 광고 3편(<더 늦기 전에>, <죽음의 

게임>, <호흡의 고통>)이었다. 광고를 직접 보여

줌으로써 기억에 의존하여 광고 인지를 자가보고

(self-report)한 후 평가하게 하는 것보다 더 정확

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3편을 무작위로 

배정하여 보여줌으로써 반복적인 시청과 질문으로 

인한 피로효과나 순서효과, 개인의 차이에 의한 메

시지 반응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광고를 시청한 

후 응답자들은 공포 반응, 지각된 효과성, 금연의도

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업, 교

육 수준, 수입 정도, 결혼 유무 등 인구통계학적 특

성과 관련된 질문에 답한 뒤 설문을 마무리하였다. 

주요 변수의 측정 

이 연구의 결과 변수는 흡연자의 금연의도이고 주

요 예측 변수는 공포 반응과 지각된 효과성이다. 이 

세 가지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다수의 질문 문항이 

사용되었다. 모든 문항은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과 직교회전방식(varimax)

을 채택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후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신뢰도 분석을 거쳐 변수를 구성하였다. 

금연의도

금연의도는 메시지에 대한 반응으로 인한 금연의도

를 측정하고자 “이 광고를 보고 금연을 고려하게 되

었다 / 금연을 계획하게 되었다 / 금연을 실천하게 

되었다 / 금연을 유지하게 되었다” 등 총 4가지 문

항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1＝전혀 그렇지 않

다, 5＝매우 그렇다). 이 중에서 “금연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현재 흡연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문

항이므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MO 값은 .72로서 금

연의도 문항으로 적당한 편이라고 볼 수 있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 역시 유의미하였다. 또한 고

유값(eigen value)은 2.51로 83.52%가 하나의 

요인을 설명하고 있었다. 요인적재치는 3개 문항이 

.89에서 .95으로 기준치를 충족하여 금연의도는 

타당한 요인들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뿐

만 아니라 크론바흐 알파는 .90으로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따라서 이 3개 측정 문항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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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금연의도 변수를 구성하였다(M ＝ 3.19, SD 

＝ 1.00). 

공포 반응 

공포 반응은 선행연구(Dillard et al., 2007; Paek 

et al., 2011)를 바탕으로 얼마나 두려운지, 공포스

러운지, 겁나는지의 3개 문항에 대해 5점 의미분별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점: 전혀 두렵지 않

다 / 전혀 공포스럽지 않다 / 전혀 겁나지 않는다 ∼ 

5점: 매우 두렵다 / 매우 공포스럽다 / 매우 겁난

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MO 값은 .76이고, 

Bartlett 구형성 검정 역시 유의미하였다. 고유값

(eigen value)은 2.60으로 하나의 요인을 86.79% 

설명하였다. 요인적재치는 3개 문항 모두 .92 이상

으로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크론바흐 알파 또한 

.92로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문항을 평균하여 공포 반응 변수

를 구성하였다(M ＝ 3.78, SD ＝ .96). 

지각된 효과성

지각된 효과성은 선행연구(Dillard et al., 2007; 

Paek et al., 2011; Yzer et al., 2015)를 바탕으

로 금연광고가 얼마나 흥미로운지, 관심을 끄는지, 

실감이 나는지, 설득적인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5점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1점: 전혀 흥미

롭지 않다 / 전혀 관심을 끌지 않는다 / 전혀 실감

나지 않는다 / 전혀 설득적이지 않다 / 전혀 효과적

이지 않다 ∼ 5점: 매우 흥미롭다 / 매우 관심을 끈

다 / 매우 실감 난다 / 매우 설득적이다 / 매우 효과

적이다).

지각된 효과 문항들이 실제로 적합하게 이루어

졌는지, 그리고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앞선 분석들과 동일하게 탐색적 요인분석

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

과, KMO 값은 .86이었고, Bartlett 구형성 검정 역

시 유의미하였다. 또한 고유값은 3.56으로 하나의 

구성 요인을 71.26% 설명하였다. TV금연광고의 

지각된 효과 측정을 위한 5개 문항의 요인적재치 

범위는 .5 ∼.9였다. ‘흥미롭다’라는 문항이 요인적

재치가 낮았고, 신뢰도 분석 결과에서 이 문항을 포

함할 경우 크론바흐 알파 값이 .89, 포함하지 않을 

경우는 .93이었으므로 이 문항을 제외한 4가지 문

항의 평균으로 지각된 효과성 변수를 구성하였다

(M＝3.73, SD＝.93). 

연구 결과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811명의 흡연자 중 남성은 

609명(75.1%), 여성은 202명(24.9%)으로 남성

이 더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은 16세에서 59세까지 

다양하였으며 평균은 39.57세였다(SD ＝ 10.57).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28.7%)가 가장 많았으며, 

50대(22.6%), 30대(27.7%), 20대(18.6%), 10대

(2.3%) 순이었다. 최종학력의 경우, 대졸 이상의 

응답자들이 59.4%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17.4%, 

전문대 졸이 15.5%, 대학원졸 이상이 6.3%였으며 

중졸과 초등학교 이하는 1.3%에 그쳤다. 응답자의 

직업군으로는 사무직 경영/관리직이 45.7%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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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 SD) Frequency %

Gender
Male 609 75.1

Female 202 24.9

Age bracket

(M＝39.57, 

SD＝10.57).

10s(14 ∼ 19) 19 2.3

20s 151 18.6

30s 225 27.7

40s 233 28.7

50s 183 22.6

Education level

(M＝4.52, SD＝.91)

Elementary school or lower 2 .2

Middle school graduate 9 1.1

High school graduate 141 17.4

Technical college graduate 126 15.5

College graduate 482 59.4

Graduate or higher 51 6.3

Income level
(M＝4.98, SD＝2.20).

Fewer than 100 23 2.8

100 ∼ fewer than 200 62 7.6

200 ∼ fewer than 300 127 15.7

300 ∼ fewer than 400 175 21.6

400 ∼ fewer than 500 144 17.8

500 ∼ fewer than 600 103 12.7

600 ∼ fewer than 700 55 6.8

700 ∼ fewer than 800 51 6.3

800 or higher 71 8.8

Marital status
Unmarried 348 42.9

Married 463 57.1

Having a child
Yes 438 54.0

No 373 46.0

Self-efficacy
I can quit smoking 461 56.8

I cannot quit smoking 350 43.2

Note: Income Unit＝10,000 Won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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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N %

Pre-contemplation 112 13.8%

Contemplation 282 34.8%

Preparation 189 23.3%

Action 226 27.3%

Maintenance 2 0.2%

Total 811 100.0%

Table 2 Number of Smokers in Each Stage of Change 장 많았고 자영업이 10.9%, 기술직/생산직이 

10.7%, 무직이 8.6%, 서비스직이 8.4%, 학생이 

7.8%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소득수준을 살펴본 결

과, 월 소득 300만 원∼400만 원 미만이 21.6%로 

가장 많았고, 400∼500만 원 미만이 17.8%, 200

∼300만 원 미만이 15.7%, 500∼600만 원 미만이 

12.7%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에 따른 응답자

의 비율은 인천/경기도가 30.0%, 서울이 27.0%, 

응답자의 절반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부산/울산/경남이 13.3%, 대구/

경북이 9.0%, 광주/전라와 대전/충청이 8.4%로 고

르게 분포되어 있었고 강원과 제주가 나머지 3.9%

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기

혼이 57.1%이었으며, 자녀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

는 54.0%였다.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원하면 담

배를 끊을 수 있다”로 물은 자기효능감(self- efficacy)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56.8%로 나타났다. 주

요 인구통계학적 및 심리적 특성의 기술 분석은 

<Table 1>에 요약되어 있다. 

응답자의 흡연상태에 대해서는 매일 흡연자가 

72.3%, 지난 30일 동안의 흡연 빈도는 30일 내내가 

58.9%, 20∼29일이 20.0%, 10∼19일이 10.6%

였다. 하루에 피운 담배의 양은 하루 반 갑에서 한 

갑 사이가 42.7%로 가장 많았고, 하루에 6∼10개비

가 20.6%, 2∼5개비가 17%, 한 갑 이상이 15.2%였

다. 마지막으로 친구 흡연자의 수를 묻는 문항에서

는 3명과 4명 이상이 각각 30.6로 가장 많았고 두 

명은 27.5%였다. 

흡연자의 금연 변화단계

흡연자들의 금연의 변화단계를 알아보기 위해 평

소에 금연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 하나로 설문을 실시하였다(<Table 2> 참조). 

선행연구의 금연의 변화단계 문항(Prochaska et 

al., 2008)을 바탕으로, 응답자들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는 금연할 생각이 없다’(사전숙고 단

계), ‘6개월 이내에 금연할 것이다’(숙고 단계), ‘30

일 이내에 금연할 것이다’(준비 단계), ‘지금 시도 

중이다’(행동 단계), ‘금연한 지 6개월 이상 되었다’

(유지 단계)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숙고 단계의 흡연자가 34.8%로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였다. 뒤를 이어 행동 단계에 있는 응답

자가 27.9%, 준비단계의 흡연자가 23.3%, 사전숙

고단계의 흡연자가 13.8%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

장 낮은 비율을 보인 유지단계의 응답자는 0.2%(N

＝2)에 불과하였다. 유지단계는 흡연자의 정의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으므로 차후 분석에서 유지단

계의 응답자는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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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of Ads
Fear Response

M (SD)
Perceived Effectiveness

M (SD)
Quitting Intention

M (SD)

A (Before too late) 3.84 (.95) 3.78 (.91) 3.22 (1.01)

B (Death game) 3.71 (.96) 3.66 (.92) 3.11 (1.00)

C (Pain of breathing) 3.81 (.98) 3.76 (.98) 3.25 (1.00)

Table 3 Level of Fear Response, Perceived Effectiveness, and Quitting Intention Across the Antismoking Ads

연구문제/가설 검증

공포 반응과 지각된 효과가 금연의도에 미치는 정

적 영향(가설 1과 2)을 검증하기 위해 총 811명의 

흡연자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에 투입된 변수는 총 13개

였으며, 총 3단계에 나누어 투입되었다. 첫 번째 단

계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인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직업군(블루칼라 더미)과 흡연관련 변수인 

30일 동안 흡연 빈도와 하루 흡연량, 친구 중 흡연

자 수가 투입되었다. 이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흡연 

관련 변수들은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잘 알려져 있다(Niederdeppe, Kuang, Crock, & 

Skelton, 2008). 특히 저소득과 저학력, 블루칼라 

직업군의 흡연율이 고소득과 고학력, 화이트칼라 

직업군에 비해 더 높다는 건강 불평등에 대한 보고

가 있기에 관련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또한 위에서 

논의한 위협 소구 효과의 이론적 모형에서 모두 자

기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므로, 담

배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효능감 역시 첫 

번째 블록에서 통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금연 광고 세 가지 유형 중 

두 가지를 더미변수로 투입하여 통제하였다. 또한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OVA) 결과, 각 광고

에 대한 공포 반응, 지각된 효과성, 광고를 보고 난 

다음의 금연의도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 (2,808) ＝ 각각 1.30, 1.29, 1.49, 모두 

p ＞ .05). 그러나 다른 메시지 요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공포 반응과 지각된 효과성 변수를 투입하였다. 다

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진단하는 공

차(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보통 공차가 .01∼.02이하일 때, 

분산팽창요인은 5∼10 이상일 때 다중공선성으로 

판단한다(Mongomery, 2001). 본 연구의 회귀분

석모형에서는 분석결과 모든 변인의 공차가 그 이

상, 분산 팽창 요인은 그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분석 결과 공포 반응과 지각된 효과성 변수는 모

두 흡연자의 금연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요 인구 통계학적 변

수와 금연 효능감을 통제한 후에도 공포 반응이 높

을수록, 금연의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 ＝ 

.255, p ＜ .001). 이로써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또한, 흡연자들이 자신들이 본 금연 광고가 설득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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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tanndardized beta 
coefficients (N＝809)

1stblock: 
Controlled variables

Gender (female) .007

Age .001

Income level .020

Education level .027

Occupation (blue collar) －.020

Number of days of smoking (last 30 days) －.047

Amount of smoking per day (last 30 days) .025

Number of smoking friends －.006

Self-efficacy .098***

△R 2 .052***

2ndblock: 
Type of Antismoking Ads

Ad 1(Pain of breathing; dummy) －.023

Ad 2(Before too late; dummy) －.023

△R 2 .002

3rdblock: 
Message Response

Fear response .255***

Perceived effectiveness .460***

△R 2 .446***

Total R 2 .500***

*p ＜ 05, **p ＜ .01, ***p ＜ .001.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할수록, 그들의 금연의도도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β ＝ .460, p ＜ .001). 이는 

<가설 2>가 지지되었음을 의미한다. 첫 번째 블락

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금연 효능감이 금연의도

의 5.2%를 설명한 반면, 공포 반응과 지각된 효과성

을 포함한 세 번째 블락은 총 44.6%를 설명한 것을 

보면 이 두 변수의 예측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반면 제2 블록에서 통제된 광고 유형은 금연의

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회귀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가설 3>은 지각된 효과성의 매개효과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매개 관계가 공포 반응 → 

지각된 효과성 → 금연의도의 세 개 변수의 관계

이므로 바론과 케니(Baron & Kenny, 1986)의 

방식을 따라 매개 검증(Mediation tests)을 실시

하였다. 이 방식에 따르면 4단계 단순 회귀분석

을 실시함으로써 매개 검증이 이루어진다. 첫 번

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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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IV): Fear response 
Mediator (M): Perceived effectiveness

Dependent variable (DV): Qutting intention

Step 1: IV → DV .662***

Step 2: IV → M .730***

Step 3: M → DV .511***

Step 4: IV, M → DV .268***

Sobel test (z-score) 21.27***

***p ＜ .001.
 The coefficient in step 4 is for IV. 

Table 5 Mediation Test

효과를 살펴보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

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

를 살펴본다. 이 세 단계의 효과가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여야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독립변수

와 매개변수를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회귀분석에 

함께 넣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직접효과(direct 

effect)를 살펴본다. 이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을 때를 완전 매개 효과(full mediation),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직접효과가 유의미할 때는 

부분 매개 효과(partial mediation)라고 한다. 이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MacKinnon, Lockwood, 

& Williams, 2004). 본 연구의 매개 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단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공포 반응과 매개 변수인 지각된 효과성이 모두 회

귀분석에 포함되어 금연의도를 예측한 4번째 단계

에서는 공포 반응의 효과가 작아지긴 했지만, 두 변

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부분 매개 

효과를 의미한다. 또한, 소벨 테스트 결과 지각된 효

과성의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z ＝ 

21.27, p ＜ .001).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연구문제 1>은 금연 변화단계에 따른 금연 캠

페인 메시지 반응의 차이를 검토하고자 제시되었

다. 이를 위해 메시지 반응인 공포 반응, 지각된 효

과성, 금연의도에 대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수행하였다. <Table 6>

은 일원 분산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

과, 각 단계에 대한 공포 반응, 지각된 효과성, 금연

의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 

＝ 순서대로 11.13, 7.11, 29.09, 모두 p ＜ 

.001). 차후 봉퍼로니 다중 비교 분석 결과, 공포 

반응에 대해서는 사전숙고 단계의 흡연자들은 숙

고 단계, 준비 단계, 행동 단계의 흡연자들에 비해 

공포 반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모두 p 

＜ .001). 그러나 숙고 단계–준비 단계의 흡연자

들, 준비 단계–행동 단계의 흡연자들 간에는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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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of Change
Fear response

M (SD)
Perceived effectiveness

M (SD)
Quitting intention

M (SD)

Pre-contemplation (N ＝ 112) 3.35 (1.08) 3.40 (1.01) 2.44 (1.04)

Contemplation (N ＝ 282) 3.75 (.93) 3.71 (.93) 3.24 (.90)

Preparation (N ＝ 189) 3.89 (.90) 3.77 (.90) 3.26 (.92)

Action (N ＝ 226) 3.95 (.93) 3.89 (.88) 3.44 (1.00)

F - value 11.13*** 7.11*** 29.09***

***p ＜ .001.

Table 6 One-Way ANOVA Results

반응의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지각된 효과성의 경우, 사전숙고 단계의 흡연자

들은 숙고 단계(p ＜ .05), 준비 단계(p ＜ .01), 

행동 단계(p ＜ .001)의 흡연자들에 비해 메시지

에 대한 지각된 효과성을 낮게 판단하였으며, 이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공포 반응과 마찬

가지로 다른 단계의 흡연자들 간의 지각된 효과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금연의도의 경우, 사전숙고 단계의 

흡연자들은 숙고 단계, 준비 단계, 행동 단계의 흡

연자들에 비해 메시지를 본 후의 금연의도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모두 p ＜ .001). 또한, 

숙고 단계와 준비 단계의 흡연자들은 행동단계의 

흡연자들에 비해 금연의도가 낮았으나, 통계적으

로 p ＜ .05 수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구문제 2>는 흡연자의 변화단계에 따라 금

연의도에 대한 예측변수가 다를 것인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변화단계의 흡연자 집단별로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 변수 및 

예측 변수의 수와 모형검증 방법은 위의 회귀분석

과 같았다. <Table 7>은 각 집단별 4개의 회귀분

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 각 단계별 흡연자 집단의 금연의도를 

예측하는 변수가 다름을 볼 수 있다. 주요 예측 변

수인 공포 반응과 지각된 효과성의 경우 사전숙고 

단계에 있는 흡연자들에서 공포 반응은 금연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반면(β ＝ .420, p ＜ .01), 

지각된 효과성은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β ＝ 

.207, p ＝ n.s.). 반면, 행동단계의 흡연자들에게

는 반대로 지각된 효과성(β ＝ .716, p ＜ .001)이 

공포 반응(β ＝ .020, p ＝ n.s.)보다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숙고 단계와 준비 단계에 

있는 흡연자들의 경우 지각된 효과성(β ＝ .432와 

.427, 모두 p ＜ .001)과 공포 반응(β ＝ .291와 

.292, 모두 p ＜ .001)이 모두 금연의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쳤지만, 지각된 효과성의 계수가 더 크

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제 변수 중에서 금연을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은 숙고단계와 준비단계

에 있는 흡연자들에게는 금연의도에 유의미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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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Variables
Pre-

contemplation
(N ＝ 112)

Contemplation
(N ＝ 282)

Preparation
(N ＝ 189)

Action
(N ＝ 226)

1stblock: 
controlled 
variables

Gender (female) .055 .009  －.020 －.036

Age －.004 .019  －.004 －.010

Income level  .035 .034  －.006 .073

Education level .081 .104*  －.048 －.040

Occupation (blue collar) .046 .020  －.069 －.094

Number of days of smoking (last 30 days) －.144 －.051  －.031 .082

Amount of smoking per day (last 30 days) .199* .004 －.021 －.008

Number of smoking friends .090 －.026 .011  ＜ .001

Self-efficacy .100 .109* .128* .005

△R 2 .112 .087** .039 .052

2ndblock: 
Type of 

Antismoking Ads

Ad 1(Pain of breathing; dummy) －.094 .013  －.040 .037

Ad 2(Before too late; dummy) －.122 －.011  －.063 .021

△R 2  .004  ＜ .001 .017 .005

3rdblock: 
Message 
Response

Fear response  .420** .291*** .292*** .020

Perceived effectiveness  .207 .432*** .427*** .716***

△R 2 .336*** .436*** .442*** .509***

Total R 2 .453*** .523*** .498*** .567***

*p ＜ 05, **p ＜ .01, ***p ＜ .001.

Table 7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Subgroups (DV: Quitting Intention)

향을 미치는 예측 변수이었지만 사전숙고 단계와 

행동 단계에 있는 흡연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또한, 사전숙고 단계에 있는 흡연자들에게 지난 30

일 하루 흡연량이 많을수록 금연의도도 높았지만

(β ＝ .199, p ＜ .05), 다른 단계의 흡연자들에게

는 금연의도에 대한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숙

고 단계의 흡연자들의 경우 고학력일수록 금연의도

가 더 높았다(β ＝ .104, p ＜ .05). 마지막으로, 

금연의도에 대한 예측 변수들의 설명력은 행동단

계의 흡연자들에서 가장 높았고(56.7%), 사전숙고 

단계의 흡연자들에서 가장 낮았다(45.3%).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금연 캠페인의 맥락에서 위협 소구 메시

지가 의도된 효과인 금연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

로 공포 반응과 지각된 효과성의 역할을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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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수용자 세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

에서 흡연자 모두가 금연 캠페인 메시지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음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위협 소구 메

시지에 대한 공포 반응과 지각된 효과성은 각각 금

연의도에 중요한 예측 변수이다; (2) 공포 반응보

다 지각된 효과성이 금연의도와 더 큰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특히 지각된 효과성은 금연의도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공포 반응을 매개하

는 역할을 한다; (3) 이러한 예측변수의 역할은 흡

연자가 금연의 어느 변화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차

이를 보인다. 

첫째, 위협 소구 메시지에 대한 공포 반응은 결

과 변수인 금연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존의 위협 소구 메시지의 효과에 대한 이론

적 설명과 경험적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다. 즉, 

레벤탈의 병행과정 모형(Leventhal, 1971)이나 

로저스의 보호 동기 이론(Rogers, 1983), 위티

(1992)의 확장된 병행과정 모형에서처럼 일단 위

협 소구 메시지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위험이나 

공포를 높게 느끼는 것이 선결 요건이라는 이론적 

설명에 이 연구결과는 부합한다. 또한 이러한 이론

적 모형과 별개로 공포 반응과 메시지 효과의 관계

를 본 선행연구(Dillard & Peck, 2000; Paek et 

al., 2011)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위협 소구 

메시지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공포 반

응이 어느 정도 커야 하며, 반대로 공포스럽지 않은 

위협 소구는 효과가 없을 수 있음을 함의한다. 이는 

실무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정부의 금연 정

책의 일환으로 최근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

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6년 12월 시행예정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다만 경고그림은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한

다”라는 단서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담뱃갑 경고 

그림과 관련해 공포스러울수록 더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Choi, 2014)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

다. 따라서 이러한 단서조항은 자칫 효과적인 경고 

그림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데에 방해 수단으로 활

용될 우려가 있다. 담뱃갑 경고 그림과 더불어 위협 

소구를 활용하고자 하는 금연 캠페인 광고에서 사

전 조사를 통해 타깃 수용자들이 높은 수준의 공포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공포 반응에서 한 걸음 나아가 본 연구는 위협 소

구 메시지 효과의 예측 변수로 지각된 효과성을 탐

구하였다. 해외 문헌에서 캠페인 효과의 중요한 선

행변수로 알려진 이 개념은 국내 연구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해외의 선행연구(Andsager et 

al., 2006; Dillard et al., 2007; Paek et al., 

2011, 2012)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는 지각된 

효과성이 금연의도의 중요한 예측 변수임을 보여

준다. 그뿐 아니라 베타 계수의 크기를 보아 공포 

반응보다 금연의도와의 관계가 더 크고, 공포 반응

의 효과를 매개하기도 한다. 지각된 효과성의 매개

효과는 해외의 선행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 

예를 들어 아동 학대 예방(Paek et al., 2011; Paek 

et al., 2012)이나 마약예방(Dillard & Peck, 

2000), 치실 사용(Dillard et al., 2007) 등의 건강 

메시지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지각된 효과성은 

공포와 같은 감정 반응을 매개하여 태도나 행동의

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위협 소구 메시지라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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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수준이 높은 정도만으로는 그 효과가 충분할 수 

없고, 공포 반응을 통해 수용자들이 메시지를 효과

적이고 설득적이라고 평가해야 실제 기대한 효과

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전 조사를 

통해 공포 반응뿐만 아니라 타깃 수용자들에게 메

시지가 충분히 설득적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그동안 홍보학과 건

강 캠페인 분야에서 강조해온 수용자 세분화의 필

요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변화단계 모형을 

적용하여 흡연자들을 세분화한 결과, 흡연자들은 

변화의 단계에 따라 메시지에 대한 반응으로 공포 

수준, 지각된 효과, 그리고 금연의도에서 차이를 보

였다. 특히 금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전숙고 

단계의 흡연자들은 공포 반응이나 지각된 효과성, 

그리고 금연의도에 있어 다른 단계의 흡연자들에 

비해 낮은 반응을 보였다. 이는 모든 흡연자들이 

일관적으로 금연하는 것은 아니라는 변화단계 모

형의 이론적 전제와 선행연구를 다시 입증한다

(Prochaska & DiClemente, 1983; Prochaska 

et al, 2008; Prochaska & Velicer, 1997). 또한 

공포 반응과 지각된 효과성이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사전숙고 단계의 흡연자들과 행동 단계의 

흡연자들에게 달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앞에서 논의한 변화의 과정을 통한 전략을 적용

해 보면 사전숙고 단계의 흡연자들에게는 흡연의 

문제를 제기하고 관심을 끈다는 차원에서 공포 반

응이 지각된 효과성보다 메시지 효과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포 반응

을 높이기 위해 흡연에 대한 취약성과 흡연 폐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메시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금연을 어느 정도 시도하거나 금연 방향을 향

해 나아가고자 하는 행동단계의 흡연자들에게는 이

미 흡연의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공포 반응보다 

그 메시지의 효과성이나 설득력에 따라 금연의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행동 단계에 있는 

흡연자들이 금연으로 행동변화를 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금연 캠페인 광고에 상담전화나 치료

를 도울 수 있는 사회적지지, 흡연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건강 행동이나 제품 등을 

제공해 주는 등의 전략을 활용한다면 캠페인은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TV와 같이 다수를 

타깃으로 하는 매체를 활용하여 변화의 단계에 따

라 메시지를 차별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통매체와 더불어 소셜 미디어

나 개인화된 미디어, 모바일 미디어 등 날로 다양화

되는 미디어는 흡연자들을 세분화하여 적합한 메시

지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변

화단계에 맞추어 개인화되고 인터랙티브한 컴퓨터 

기반의 중재 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선행

연구(Prochaska & Velicer, 1997)나 변화단계 모

형을 적용한 건강 프로그램이 그렇지 않은 프로그

램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는 메타 분석 연구(Noar et 

al., 2007) 역시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숙고 단계의 흡연자들 사이에서 학

력수준과 금연의도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볼 때, 고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쇄 매체나 방송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매체 전략과 

함께 금연 행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한편, 

부정적인 측면은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메시

지 전략(Noar & Van Stee, 2012)을 활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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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에서 숙고 단계

와 준비 단계의 흡연자들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이 

금연의도에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음을 볼 

때, 이 단계의 흡연자들에게는 금연을 시행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을 지속적으로 부여하면서 행동을 수

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을 제시하는 메시지 전략

도 유용할 것이다(Noar & Van Stee, 201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 제안, 함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

의 조사 방법이 온라인 설문조사이었기에 전국의 

표본을 포함하며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흡연자

를 표본화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응답률이 낮고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져 일반화가 약하다는 단점

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정 하고 대표성이 있

는 표본 선정 절차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향후 연구에

서 반복적인 결과를 얻는다면 일반화 가능성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811명의 흡연자들을 변화단계 모형을 적

용하여 더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검증력

(power)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세부 

집단별 회귀분석에서 사전숙고 단계의 흡연자의 

경우 표본수가 112명이었기 때문에 지각된 효과성

의 베타 지수가 .221이었음에도 관습적인 통계적 

유의미 수준(p ＜ .0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향

후 연구에서는 사전 검증력 분석을 통해 표본 수를 

정함으로써 충분한 검증력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셋째, 위협 소구 캠페인 메시지의 효과를 예측하

는 변수는 공포 반응과 지각된 효과성 외에도 많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예측 변수들을 검

토함으로써 캠페인 메시지의 효과 예측에 기여해

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외국의 이론적 주장

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각된 효과성의 매개 효

과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지각된 효과성의 조절효

과나 매개조절효과(mediated moderation) 역시 

향후 연구에서는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위협 소구 메시지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으로 보호 동기 이론이나 확장된 병행과정 모

형이 주목하는 공포 수준이나 자기효능감 이외에 

지각된 효과성이라는 개념을 검증함으로써 공포 

반응뿐만 아니라 타깃 수용자가 지각하는 메시지

의 설득력도 메시지 효과를 예측하는 데에 중요함

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사전 조사를 통해 공포 수준

과 더불어 지각된 효과성을 파악하는 것이 캠페인 

메시지의 실제 효과를 예측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변화단계 모형을 금연 캠페인 맥락에서 적

용하고 각 변화단계마다 흡연자들의 메시지에 대

한 반응에 차이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입증했다는 

의의가 있다. 즉 수용자 세분화 관점에서 메시지에 

가장 우호적으로 반응하는 단계의 타깃을 우선하

거나 변화단계에 맞게 메시지를 재단하는 것이 효

율적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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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roles that fear response and perceived effectiveness play in predicting 

smokers’ quitting intention. The stage of change model was applied to demonstrate how 

responses to antismoking campaign messages vary among smokers at different stages of 

action.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811 smokers nationwide. Results were as follows: 

(1) fear response and perceived effectivenes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quitting intention; 

(2) perceived effectiveness had a larger predictive role than fear response, and i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and quitting intention; (3) responses to antismoking campaign 

messages varied according to stage of change — specifically, smokers in the pre-contemplation 

stage reported a lower level of fear, perceived effectiveness, and quitting intention than 

smokers at other stages. A series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at 

fear, but not perceived effectiveness,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quitting intention among 

smokers in the pre-contemplation stage, whereas the opposite was the case for those in the 

action stage. Results suggest that perceived effectiveness has equal or perhaps even more 

importance than fear response in predicting the effectiveness of threat appeal messages. An 

additional implication is that messages should be tailored according to target audiences’ 

different stages of action.

K E Y W O R D S  threat appeal, fear, perceived effectiveness, antismoking campaign, stage 

of change, audience segmentation, messag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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