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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이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식과 위험인식의 이중매개효과*

이 선 영**

❙알기 쉬운 개요

우리는 지금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 세계적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 없이 폭우, 태풍, 이른 열대야와 폭염,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 기후변

화로 인한 피해는 사회·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기

후위기를 체감하는 경향이 빈번해지면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

한 청소년들의 인식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이 기후

변화 관련 활동이나 모임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세대와 달리 청소년들은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활동하

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이용해 기

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접할 때  이들의 기후변화 관련 행동

이나 참여로 이어지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소년기는 사

회화 과정을 통해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 행동양식이나 규범 

등을 학습하는 시기로 성인이 된 이후의 행동 양식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가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이 어떻게 기후변화 관련 행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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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청소년의 경우, 성인 세대에 비해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나 위험에 더 자주, 그리고 더 오래 노출될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기후변화 관련 활동이나 행동에 참여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드문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미디어 이용과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에서 기후변화 지식과 

위험 인식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나아가 미디어 이용과 친환경 행동 간의 경로에서 기후변화 지식과 위험 인식이 이중 매개변인

으로 작용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미디어 채널 별 이용(예: 소셜미디어, 인터넷, TV)과 친환경 행동(예: 일상적 vs. 시민적)

과의 관계에서 기후변화 지식이 위험 인식(개인적 vs. 사회적 차원)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친환경 행동(예: 일상적 vs. 시민적)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 제안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22년에 실시한 ‘청소년 기후변화조사’를 활용

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중학생 1,15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인터넷 이용과 일상적 환경 행동에 이르는 경로에

서 기후변화 지식의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인터넷 이용과 시민적 환경 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기후변화 지식의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미디어 채널과 친환경 행동 간의 경로에서 위험 인식의 간접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TV 이용과 일상적 

행동의 경로에서 사회적 위험의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이용과 일상적 환경 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기후변화 

지식과 개인적 위험의 이중 매개효과와 기후변화 지식과 사회적 위험 인식의 이중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청소년의 미디어 채널 이용과 친환경 행동에서 기후변화 지식과 위험 인식이 어떻게 매개하는 지에 대한 설명과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미디어 이용, 기후변화 지식, 위험인식, 친환경 행동,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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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나 플라스틱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생활 쓰레기 배출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다(조소

연, 장주원, 2022). 게다가, 이상 기후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거대 산불, 이로 인한 

대기오염, 잦은 홍수와 폭풍, 기록적인 폭염 등과 같은 기후변화 문제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

서 대중에게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이른 

열대야와 폭염, 가뭄, 폭우, 태풍 등을 경험하면서, 시민들이 기후변화 피해와 대응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로 1순위로 꼽았으며(한국환경연구원, 2022), 이러한 한국환

경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코로나19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접한다

(안정선, 김여정, 2022).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환경에 관한 정보를 학교나 미디어(TV, 인터넷 

등)를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유은정, 김혜숙, 이미숙, 김찬국, 권영락, 2021), 청소년들

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얻는 매체로 소셜미디어(72.9%), 인터넷포털사이트(38.0%), 

그리고 TV(29.5%)를 꼽았다(황세영, 강경균, 김남수, 2022). 이처럼 청소년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청소년의 환경 관련 미디어 이용이 

어떤 과정을 거쳐 친환경 행동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사실 지금까지 미디어 이용과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

로 이루어져 왔으며(Östman, 2014), 연구 결과 또한 일관적이지 않았다(Lakew, 2020). 

이러한 비일관적인 결과는 기존의 연구가 가지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접하는 미디어 채널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지 않았다는 

점, 2) 미디어 이용이 친환경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른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3) 친환경 행동이나 참여를 구분해 살펴보

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우선, 이들 연구에서 미디어 이용은 대부분 일반적인 미디어 이용 빈도나 시간, 또는 시사상

식이나 환경 관련 내용을 얼마나 자주 접했는지 등으로 측정하였다(Huang, 2016).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정보라 하더라도 어떤 미디어 채널을 통해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에서(Tyler & Cook, 1984), 기후변화 정보를 접하는 미디어 채널에 따라 

청소년의 친환경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미디어 이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청소년의 친환경 행동이나 참여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떤 요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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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는 미디어가 직접적으로 친환

경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다른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금희조, 2012). 특히,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이선영, 2023; 

Ojala & Bengtsson, 2019; Östman, 2014; Shah, Cho, Eveland & Kwak, 2005)은 연구

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매개변인 중 하나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지식과 위험 인식이 

미디어 이용과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기존의 연구들은 미디어가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Kahlor & Rosenthal, 2009). 다시 말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해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식이나 인식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다른 연구들은 미디어를 통해 

얻은 지식이나 이해만으로 친환경 행동이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친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Kollmuss & 

Agyeman, 2002).

이에 본 논문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또 다른 변인은 위험 인식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미디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할수록 위험 인식 역시 더 높아진다고 

설명한다(박이레, 유나리, 2021). 또한, 기존의 연구는 미디어 채널에 따라 개인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행동이나 참여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안정선, 김여정, 2022; 이완수, 최명일, 유재웅, 2021). 따라서, 기후변화

에 관한 위험 인식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해 청소년의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이용이 친환경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진다는 단편적 차원

을 넘어, 기후변화 지식이 위험 인식을 거쳐 미디어 이용과 친환경 행동과의 관계에서 이중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이 어떻게 

친환경 행동이나 참여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매개변인

을 동시에 투입하여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에서 기후변화 지식이 

위험 인식을 거쳐 순차적으로 이중 매개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선행연구는 친환경 행동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Huang, 

2016). 예를 들어, Stern(2000)은 친환경 행동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공적 영역의 친환경 행동은 환경단체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활동적 참여와 환경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책에 대한 지지와 같은 비활동적 참여를 의미하며, 사적 영역의 행동은 재활용, 

친환경 상품의 구매, 가정 내에서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Huang 

(2016)은 친환경 행동을 촉진적 행동(promotional behavior, 예: 환경단체 가입이나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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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정책지지와 같은 집단적 행동), 대응적 행동(proactive behavior, 예: 재활용, 친환경 

제품 소비, 가정 내 친환경 행동 등), 협조적 행동(accommodating behavior, 예: 기후변화

에 관한 정보를 찾는 것과 같은 친환경적 의지)으로 구분하여 미디어 채널(TV, 인터넷, 신문)

과의 관계에 관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행동을 크게 일상적 환경행동(예: 일회용

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친환경 제품 소비 등)과 시민적 환경행동(예: 환경단체나 

조직 가입 및 활동, 정책지지)으로 구분해 주요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기후변화 지식과 지각

된 위험(개인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이 미디어 유형별 이용(예: 인터넷, TV, SNS)과 친환경 

행동(일상적 vs. 시민적 환경 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 미디

어 이용과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에서 기후변화 지식이 위험 인식을 거쳐 순차적으로 이중 

매개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이 어떤 과정을 거쳐 환경참

여 행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환경관련 지식

미디어는, 학교 환경교육이나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과는 달리, 

기후변화로 인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빠르게 전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Wang, 2022). 실제로 기존의 연구들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환경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환경과 관련된 TV 뉴스 프로그램을 시청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환경에 관한 지식이 향상되었다(Brothers, Fortner & Mayer, 1991). 또한, 

미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신문과 인터넷을 자주 접할수록(Zhao, 2009),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자주 이용할수록(Karahan & Roehrig, 2015) 환경 관련 지식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한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환경과 관련해 미디어에 

더 자주 노출되고 더 많이 집중할수록 주관적 지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금희조, 

2012). 그러나 아직까지 청소년이 이용하는 매체 유형에 따라 기후변화 지식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나아가, 환경 관련 지식은 친환경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이다

(Liobikienė & Poškus, 2019).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부터 접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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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적, 대응적, 협조적 친환경 행동 모두와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Huang, 

2016). 최근의 연구 또한 환경 관련 지식이 친환경 행동(또는 의도)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김서용, 김선희, 2016; Aruguete, Gillen, McCutcheon & Bernstein, 2020; Cheng, 

Bian & Mao, 2022; Wan & Du, 2022). Liu, Han와 Teng(2021)은 인터넷 이용이 환경 

관련 지식과 강한 정적 관계를 보였고, 환경 관련 지식을 거쳐 친환경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금희조(2012)의 연구에서도 미디어 이용이 주관

적 지식에 의해 매개될 때 더 적극적인 형태의 환경 운동 행위인 실제적 참여에 영향을 미쳤다

고 보고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에서 기후

변화 지식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H1: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에서 기후변화 지식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 위험 인식

기존의 연구들은 미디어가 사람들의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Oh, Lee & 

Han, 2021). 이들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위험 메시지는 위험의 특정한 측면을 선택해서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이 위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Scannell & Gifford, 2013). 실제로 Perga, Sarrasin, Steinberger, Lane와 Butera 

(2023)는 2020년 주요 학술지에 실린 51,230편의 기후변화 관련 연구 논문 중 주요 언론에

서 기사로 다룬 최상위 논문 100편을 심층 분석한 결과, 주요 언론에서는 주로 자연과학과 

보건과학 논문들을 속보의 형식으로 보도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장기적

인 위험들(예: 해수면 상승, 사막화, 물부족 등)을 강조해 다루거나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한정해 보도하는 경향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언론보도 또한 ‘지구촌 기후 지옥’, ‘지구촌 기온 1.5도 상승’과 

같은 광범위한 전망이나, ‘2050년’ 또는 ‘금세기말’ 등과 같은 먼 미래에 일어날 기후변화 

전망이나 장기적 위협에 초점을 맞춰 정보를 전달하는 경향을 보였다(이주영, 2023년 4월 

24일). 이러한 메시지는 수용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위험이 먼 미래에 발생하게 될 

일로 간주해 심리적 거리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언론보도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예: 홍수와 태풍, 감염병, 폭염 등)로 인한 피해를 특정 지역에 편중해 

보도함으로써, 수용자들이 기후변화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비개인적 영향 가설(impersonal hypothesis)은 대중매체가 주로 사회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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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보다

는 사회나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한다(Tyler & Cook, 1984). 

이들은 개인적 차원의 위험 인식의 경우, 개인의 직접 경험이나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같이 

개인적 위험을 생생히 전달할 수 있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Tyler와 Cook(1984)은 개인적으로 관련이 높은 위험의 경우, 대중매체도 

개인적 차원의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Coleman(1993)의 연구에서는 TV 뉴스를 통해 전달된 위험정보는 개인적 위험 

인식에, 신문을 통해 전달된 위험정보는 사회적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같은 정보라 하더라도 위험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에 따라 

위험 인식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Ng, Yang과 Vishwanath 

(2018)는 싱가포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의 산불로 인한 연무 이슈에 관해 검증한 

결과, 전통 미디어보다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노출이 사회적 위험 인식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Tu와 Li(2024)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슈와 관련한 소셜미디어 이용이 

개인적 차원의 위험 인식과는 부적 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차원의 위험 인식과는 정적 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국내 연구의 경우, 곽은아, 최진아와 한동섭(2016)은 환경오염 이슈의 경우, 인터넷을 더 

많이 접할수록 개인적 위험 인식뿐 아니라, 사회적 위험 인식이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페이스

북과 같은 소셜미디어는 개인적 위험과 부적 관계를 보였으며, TV의 경우 개인적 위험뿐 

아니라 사회적 위험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완수 외(2021)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미디어 채널 이용에 따라 위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분석하였

다. 그 결과,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과 TV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위험 인식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셜미디어는 사회적 차원의 위험인식, 인터넷 이용은 개인

적 차원의 위험 인식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미디어 채널에 따른 위험 인식의 효과를 분석한 최근의 연구에서는(안정선, 

김여정, 2022), 소셜미디어와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위험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전통 미디어(TV, 라디오, 신문)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후변화 이슈를 

소셜미디어나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더 자주 접할수록 기후변화를 더 개인적인 위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연구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에 

따라 위험 인식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소년을 대상

으로 이들이 어떤 미디어 채널을 이용할 때 기후변화 위험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으며, 더구나 위험 인식을 두 가지 차원(예: 개인적 vs. 사회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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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으로 구분해 살펴본 연구는 드문 편이다.

나아가, 기존의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인식이 친환경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김서용, 김선희, 2016). 예를 들어, 중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기후변

화로 인해 식물, 동물, 혹은 다른 나라의 환경을 위협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기후변화 완화와 관련된 정책을 지지하는 것과 같은 공적 영역의 친환경 행동

을 보였다고 설명했다(Wang, 2017). 또한, Shi, Chen과 Tang(202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위험 인식이 집단적 영역의 친환경 행동(예: 환경보호단체에 기부하기, 환경보호 정책

에 대한 지지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위험 인식이 실제 대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음에도 실제 행동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aartensson & Loi, 2022; 박이레, 유나리, 2021).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인식은 존재하지만, 이를 자신의 안전을 위협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위험 인식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해 친환경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미디어 이용과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에서 위험 인식이 매개변인

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Tu와 Li(2024)의 연구에서 소셜미디어 이용과 

코로나19 관련한 개인적 행동(예: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간의 관계에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위험 인식 모두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에서 위험 인식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H2: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에서 기후변화 위험 인식이 매개변인으

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까지 미디어 이용과 친환경 행동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미디어 이용과 

친환경 행동 사이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선행연구에 따르면(Bord, 

O’Connor & Fisher, 2000), 미디어 이용을 통해 획득한 지식이 실제 친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다른 연구는 미디어를 통해 접한 기후변화 

관련 지식이나 정보의 확산만으로 실제 행동이나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친환

경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다른 변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Kollmuss & Agyeman,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를 통해 접한 기후변화 지식이 친환경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위험 인식을 거쳐 친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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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der Linden(2015)에 따르면, 지구온난화가 일어날 가능성이나 지구온난화로 인해 

초래될 심각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선행연구들은 기후변화 관련 지식이 위험 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Aksit, McNeal, Gold, Libarkin와 Harris(2018)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특정 영

역에 특화된 지식이 학생들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 인식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라

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에 관한 지식이 기후

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위험 인식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했다(Kellstedt, Zahran 

& Vedlitz, 2008). 이처럼 혼재된 연구 결과는 위험 인식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

다. 실제로, 808명의 영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후변화 지식은 대부분 개인적 

차원의 위험 인식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위험 인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n der 

Linden,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이용이 친환경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진다는 단편적 차원

을 넘어, 기후변화 지식이 위험 인식을 거쳐 미디어 이용과 친환경 행동과의 관계에서 이중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친환경 

행동의 관계에서 기후변화 지식이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친환경 행동(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H3: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친환경 행동의 관계에서 기후변화 지식이 위험 인식을 거쳐 

친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공개한 ‘기후변화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이하 청소년 기후변화조사)’이다. 청소년 기후변화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기

후변화에 대한 인식, 태도, 실천 현황을 파악하고자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실시되었다. 

청소년기후변화조사는 2021년 교육통계연보 기준의 전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현황

자료를 기초로 층화다단계집락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총 3,000명(초등학교 800명, 중학교 

1,100명, 고등학교 1,1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전국 17개 시‧도 기준 119개교(초등학교 

32개교, 중학교 42개교, 고등학교 45개교), 3,059명(초등학교 800명, 중학생 1,134명,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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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1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환경교육 관련 선행연구 검

토와 전문가 및 청소년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인구학적 배경,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

에 대한 태도 및 실천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중학생들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을 중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이 가장 왕성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로서(여성가족부, 2021; Ohme & de Vreese, 2020), 미디어 이용이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학생 총 1,156명의 자료를 

이용해 분석이 수행되었다. 

2. 변수 구성

미디어 이용. 중학생의 미디어 이용 변인은 응답자에게 어떤 매체를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는지를 묻는 항목을 활용해 구성하였다. 응답자들에게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얻고 있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도록 요청하였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

를 얻는 매체로‘ 1) 소셜미디어(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2) 인터넷 포털사이트

(인터넷 신문 포함), 3) 스마트폰 앱(예: 기후행동 1.5℃, 지구공 등), 4) 인쇄매체(신문, 도서, 

잡지 등), 5) 교과서, 6) TV, 7) OTT 서비스(NETFLIX, Disney+, Seezn, WAVVE, POOQ, 

VING 등), 8) 기타‘가 제시되었다. 이들 중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 매체 유형별로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1순위+2순위), 소셜미디어(72.9%), 인터넷포털사이트(38.0%), TV(29.5%) 순

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TV는 정보전달 매체로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인터넷

과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이완수 외,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이 기후변화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 세 가지(예: 소셜미디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TV)를 선정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허순영, 장덕준과 신재경(2008)에 따르면, 응답자에게 순위척도의 주어진 항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이상 선택하게 하는 경우, 1순위와 2순위 그리고 3순위에 각각 2와 1, 

그리고 0의 값을 부여함으로써 합리적인 항목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순위의 경우 2, 2순위의 경우 1,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 0의 값을 부여해 연속형 

변수로 변환하였다. 예를 들어, 응답자가 소셜미디어를 1순위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2순위

로 선정한 경우, 소셜미디어에는 2의 값을, 인터넷포털사이트에는 1의 값을, 그리고 TV에는 

0의 값을 부여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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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지식. 기후변화 관련 지식은 응답자에게 기후변화 관련 용어나 이슈에 대해 얼마

나 아는지에 대해 3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1 =처음 듣는다, 2 =들어본 적이 있지

만,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 3 =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 기후변화 관련 지식으

로는 1) 탄소중립(Net-Zero), 2) 파리 기후변화협약, 3) 온실가스 감축, 4) 지속가능발전, 

5) 지구온난화, 6) 기후난민, 7) 기후 불평등 등이 제시되었다. 이들 7개 항목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구해 ‘기후변화 지식’의 점수로 이용하였다(α =.79).

위험 인식. 기후변화에 관한 위험 인식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위험 인식. 개인적 차원의 위험 인식이란 개인이 어떤 특정한 것이 

자기 자신에게 심각한 위험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사회적 차원의 위험 인식은 

개인이 어떤 특정한 것이 사회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고 평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Tyler & 

Cook, 1984). 사회적 차원의 위험인식은 단일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측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나는 현재 기후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 차원의 

위험 인식 또한 단일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측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나는 현재 기후변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친환경 행동. 본 연구에서 친환경 행동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일상적 환경 

행동과 환경적 시민행동. ‘일상적 환경 행동’이란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환경적 시민행동’은 개인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참여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김민경, 2014). 본 연구에서 친환경 행동은 

청소년에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하여 참여한 경험이 있는 활동을 모두 골라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에서 탄소배출량 측정 및 줄이기 활동, 

2) 등하굣길에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3)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 4) 채식 

위주의 식단(소고기 등 육류 섭취 줄이기), 5) 지역 환경개선 활동(쓰레기 줍기 등), 6) 기후변화

와 관련된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 7)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역에 필요한 정책제

안, 8)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기업의 제품을 우선 사용, 9)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 

줄이기, 10) 가정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또는 분리배출 철저히 하기, 11) 기후변화 관련 

청소년 동아리 조직, 12) 기후변화 관련 학교 밖 교육 또는 활동. 이들 중 ‘일상적 환경행동’은 

등하굣길에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채식 위주의 식단(소고기 등 육류 섭취 줄이기),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기업의 제품을 우선 사용,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 줄이기, 

가정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또는 분리배출 철저히 하기 등 5개 항목을 합해 구성하였다. 

‘환경적 시민행동’은 학교에서 탄소배출량 측정 및 줄이기 활동,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 지역 환경개선 활동(쓰레기 줍기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 기후

변화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역에 필요한 정책제안, 기후변화 관련 청소년 동아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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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관련 학교 밖 교육 또는 활동 등 6개 항목을 더해 구성하였다. 

통제변인.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은 미디어뿐 아니라 학교, 가정, 및 단체(기업, 청소년

센터, 기타 단체)활동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Ahmad, Noor & 

Ismail, 2015; Ojala & Bengtsson, 2019), 학교, 가정, 단체활동은 청소년의 친환경 행동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Bogale & Kibert, 2023; Lin & Ardoin, 2023; 김위정,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성, 학년, 이외에 정보를 얻는 장소인 가정, 학교, 단체 

등이 통제변인으로 포함되었다. 표 1에 구체적인 통제 변인의 기술통계치가 제시되었다. 

특성  N =1,156

구분 빈도 %

학년 중1 384 33.2

중2 405 35.0

 중3 367 31.8

성별 남성 560 48.4

 여성 597 51.6

정보를 얻는 장소 학교 M =1.64 SD =.54

가정 M =1.40 SD =.58

 기타 단체 M =.10 SD =.20

표 1

통제변인의 기술통계치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후변화조사 중 중학생을 활용해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이 기후변화 

지식과 위험 인식을 통해 환경친화적 참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으로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이와 관련된 기술 통계치를 분석하

고,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술 통계치와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표 

2 참조). 그 후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해 위계적 다중 회기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이 진행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위해 각각의 모델에 (1) 성과 학년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첫 번째 

구역에 포함시켰고, (2) 학교, 가정, 단체 등과 같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장소 변인을 

두 번째 구역에 포함시키고, (3) TV, 인터넷, SNS와 같은 미디어 이용 변인을  세 번째 구역에 

포함시키고, 마지막으로 (4) 기후변화 지식과 위험 인식 변인을 마지막 구역에 포함시켰다.

또한, 기후변화 지식과 위험인식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4.2를 이용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방법으로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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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es, 2013). 다시 말해, SNS, 인터넷, TV와 같은 미디어 이용을 독립변수로, 기후변화 

지식과 위험인식을 매개변수로, 친환경 행동을 종속변수로 투입, Hayes(2013)의 PROCESS 

Macro 6번 모델을 이용해 이중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을 위하

여 5,000번의 bootstrap 표집을 추출하고, 95%의 신뢰구간 내에 0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

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하였다.

1  2  3  4  5  6  7  8

1. SNS

2. 인터넷 -.26 ***

3. TV -.30 *** -.30 ***

4. 지식 .02 .13 *** -.07 *

5. 개인적 위험 -.03 .01 .02 .22 ***

6. 사회적 위험 .01 .05 .02 .34 *** .50 ***

7. 일상적 행동 -.01 .07 * -.01 .30 *** .12 *** .23 ***

8. 시민적 행동 .00  .07 * -.04  .12 *** .07  † .05  .22 ***  

M 1.41 0.48 0.39 4.13 2.99 3.81 1.99 0.5

SD 0.81  0.69  0.64  1.58  1.04  0.92  1.31  0.79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IV. 연구 결과

1. 측정항목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변인들이 잠재 변인들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단일항목으로 측정된 변수를 제외하고 기후변화 지식과 친환경 행동

과 같은 잠재 변인들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해 Mplus 프로

그램을 활용하였고, WLSMV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종속변인인 친환경 행동 변인

의 경우 이항변수(예, 아니오)로 측정되어,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추정방법 중 하나인 

WLSMV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Muthen & Muthen, 1998-2012), 

적합도 평가를 위해 χ2, CFI, TLI, RMSEA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측정 항목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적합도 지수는 χ2=244.33 (df=132, p＜ .001), 

CFI =.93, TLI =.92, RMSEA =.03으로 개별 적합도 지수가 검증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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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또한, 각 잠재 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측정 변인들의 요인값들은 모두 p＜.001에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 각 잠재 변인의 측정 항목에 대한 타당도가 확보된 것을 알 수 있다. 

2. 가설 검증

1)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가설에 대한 검증에 앞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조). 먼저 성과 학년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첫 번째 구역에, 학교, 가정, 단체 등과 같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장소 변인을 두 번째 구역에, TV, 인터넷, SNS와 같은 미디어 이용 변인을 세 

번째 구역에, 그리고 기후변화 지식에 이어 위험 인식 변인을 마지막 구역에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이 기후변화 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예측 변인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첫 번째 

구역에서는 통제 변인으로 성, 학년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통제변인 중 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06, p＜.05 ). 다시 말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경우가 기후변

화 지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 중 학교의 경우 (β＝-.12, p＜.001) 기후변화 

지식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 다시 말해, 학교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수록 기후변화 지식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이용 변인 중 인터넷 이용만이 기후변화 지식

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β＝.13, p＜.001). 즉, 인터넷을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이용할수록 청소년의 기후변화 지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와 TV 이용은 기후변화 지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지식과 개인적 위험 인식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기후변화에 관한 지식과 개인적 위험 인식은 정적 관계를 보였다(β＝.20, p＜.001). 다시 

말해, 청소년의 기후변화에 관한 지식이 증가할수록 개인적 위험 인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지식과 사회적 위험 인식 간의 관계를 회귀 분석한 결과, 기후

변화에 관한 지식과 사회적 위험인식은 정적 관계를 보였다(β＝.32, p＜.001). 즉, 청소년의 

기후변화에 관한 지식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위험 인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험 인식의 두 가지 차원과 두 가지 유형의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

다. 우선 개인적 위험과 친환경 행동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개인적 위험 인식

은 일상적 환경 행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은 반면, 시민적 환경 행동과는 

정적 관계를 보였다(β＝.08, p＜.05). 다시 말해, 개인적 위험 인식이 증가할수록 생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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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환경 행동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위험 인식과 친환경 행동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사회적 위험 인식은 일상적 환경 행동과는 정적 관계를 

보인 반면(β＝.12, p＜.001), 시민적 환경 행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즉, 사회적 위험 인식이 증가할수록 일상적 환경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
위험인식 친환경 행동

  개인적 사회적 일상적 시민적

인구통계학적변인

성(1=남학생) .06 * -.02 .07 * .17 *** .05  †

학년 -.03 .05 † .05 -.08 ** -.12 ***

정보얻는 장소

가정 .02 .02 .01 .03 -.05

학교 -.12 *** -.09 ** -.03 -.01 -.01

단체 -.05  † .00 .02 .00 .19 ***

미디어

SNS .04 -.04 .03 .02 .05

인터넷 .13 *** -.03 .03 .04 .05

TV -.02 .01 .06  † .03 .01

기후변화지식 .20 *** .32 *** .25 *** .10 ***

위험인식

개인적 .00 .08 *

사회적 .12 *** -.03

Adjusted R2(%) 3.2 *** 4.8 *** 11 *** 13.5 *** 6.7  †

표 3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p＜.10, *p＜.05, **p＜.01, ***p＜.001

2) 이중 매개 효과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이용(예: SNS, TV, 인터넷)과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에서 기후변화 

지식과 위험 인식이 이중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 모델 6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앞서 단순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 TV와 SNS 이용은 기후변화 지식, 위험 인식, 친환경 

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인터넷 이용

과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에서 기후변화지식과 위험 인식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에 관한 

결과는 표 4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이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식과 위험인식의 이중매개효과

- 161 -

우선, 기후변화 지식과 개인적 위험 인식의 간접효과에 대해 분석하기 전에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그림 1),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이 기후변화 지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33, p＜.001). 그러나 인터넷 이용이 개인적 위험 인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종속변인인 일상적 환경 행동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기후변화 지식

은 개인적 위험 인식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β=.13, p＜.001), 일상적 환경행동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21 p＜.001). 개인적 위험 인식도 일상적 환경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09, p＜.05). 

인터넷 이용과 일상적 환경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기후변화 지식과 개인적 위험 인식의 

간접효과를 bootstrap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표 4), 기후변화 지식의 간접효과를 확인하였

으나(β=.0682, CI=[.0321, .1088]), 개인적 위험 인식의 간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β=-.0021, CI=[-.0131, .0008]). 한편, 기후변화 지식과 개인적 위험 인식의 이중 매개효과

는 인터넷 이용과 일상적 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유의한 정적 효과를 보여(β=.0037, 

CI=[.0003, .0083]), 기후변화 지식과 개인적 위험의 이중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유사하게, 기후변화 지식과 사회적 위험 인식의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전에 주요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그림 1),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이 기후변화 지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β=.33, p＜.001), 인터넷 이용이 사회적 위험 인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하였고, 일상적 환경 행동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기후변화 지식은 사회적 

위험 인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β=.19, p＜.001), 일상적 환경 행동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19, p＜.001). 개인적 위험 인식 또한 일상적 환경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18, p＜.001). 

인터넷 이용과 일상적 환경 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기후변화 지식과 사회적 위험 인식의 

간접효과를 bootstrap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표 4), 기후변화 지식의 간접효과를 확인하였

으나(β=.0602, CI=[.0270, .0970]), 사회적 위험 인식의 간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β=.0084, CI=[-.0076, .0284]). 한편, 기후변화 지식과 사회적 위험 인식의 이중 매개효과

는 인터넷 이용과 일상적 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유의한 정적 효과를 보여(β=.0108, 

CI=[.0038, .0202]), 기후변화 지식과 개인적 위험의 이중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한편, 인터넷 이용과 환경적 시민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기후변화 지식과 위험 인식(개인적 

및 사회적)의 이중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bootstrap의 상한값과 하한값에 ‘0’이 존재하여 

이중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과 환경 시민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기후변화 지식의 간접효과가 검증되었으나(개인적 위험을 통한 경로, β=.0161, CI=[.0048, 

.0305], 사회적 위험을 통한 경로, β= .0174, CI=[.0058, .0328]), 사회적 위험 인식의 간접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β=-.0009, CI=[-.0064, 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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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매개효과 분석 결과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β SE 신뢰구간

     하한가 상한가

인터넷->일상적 행동

지식 .0682 .0193 .0321 .1088

개인적 위험 -.0021 .0052 -.0131 .0080

.1209(p =.06) .0511(n.s.) 지식->개인적 위험 .0037 .0020 .0003 .0083

지식 .0602 .0178 .0270 .0970

사회적 위험 .0084 .0090 -.0076 .0284

.1200(p =.06) 0.0406(n.s.) 지식->사회적 위험 .0108 .0042 .0038 .0202

인터넷->시민적 행동 지식 .0161 .0066 .0048 .0305

개인적 위험 -.0009 .0024 -.0064 .0039

.0634(n.s.) .0466(n.s.) 지식->개인적 위험 .0015 .0011 -.0004 .0042

지식 .0174 .0069 .0058 .0328

사회적 위험 .0000 .0019 -.0040 .0044

.0638(n.s.) .0465(n.s.) 지식->사회적 위험 -.0001 .0019 -.0038 .0038

인터넷

기후변화 지식 개인적 위험 인식

일상적 환경행동

.33***

.13***

.09*

-.02(n.s.) .21***

.05(n.s.)

인터넷

기후변화 지식 사회적 위험 인식

일상적 환경행동

.32***

.19***

.18*** 

.05(n.s.) .19***

.04(n.s.)

그림 1. 이중 매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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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이용이 친환경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단편적 차원을 

넘어, 미디어 이용과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에서 기후변화 지식이 위험 인식을 거쳐 이중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미디어 채널 이용(예: 소셜미디어, 

인터넷, TV)과 친환경 행동(예: 일상적 vs. 시민적)의 관계에서 기후변화 지식이 위험 인식(개인적 

vs. 사회적 차원)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친환경 행동(예: 일상적 vs. 시민적)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 인터넷 이용과 일상적 환경 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기후변화 지식의 간접효

과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인터넷 이용과 시민적 환경 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기후변화 지식

의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 위험 인식의 간접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TV 이용과 일상적 행동의 경로에서 사회적 위험의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

넷 이용과 일상적 환경 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기후변화 지식과 개인적 위험의 이중 매개효

과와 기후변화 지식과 사회적 위험 인식의 이중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보 이용과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에서 기후변화 

지식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인터넷 이용이 친환경 행동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기후변화 지식을 통해 친환경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기후변화 정보 이용이 기후변

화 지식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청소년의 일상적 환경 행동뿐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참여 

형태인 시민적 환경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 지식

이 인터넷 이용과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와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인식이나 이해의 

차원을 넘어 친환경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소셜미디어나 TV와는 달리, 인터넷 포털사이트 이용이 기후변화 지식과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터넷을 통한 기후변화 

관련 정보 이용이 청소년의 기후변화 지식을 향상시킨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

다(Zhao, 2009). 특히,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뉴스 이용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이 정치 뉴스를 이용하면서 정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적･시민적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Moeller & de Vreese, 2019).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인터넷 이용 측정 변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기후변화 

관련 뉴스 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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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찾아보고 이용하면서 기후변화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 행동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소셜미디어와 TV를 통한 기후변화 관련 정보 이용과 친환경 행동의 관계에서 기후변

화 지식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표 3 참조), 소셜 미디와 TV를 통한 기후변화 정보 이용은 청소년의 기후변화 

지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TV나 소셜미디어가 

환경 관련 지식을 증진 시킬 수 있다는 기존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Brothers et 

al., 1991; Han & Xu, 2020). 이와 관련해 기존의 연구는 TV는 오락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인터뷰 등 다양한 프로그램 형식을 통해 시각적으로 생생하고 극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만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금희조, 2012). 

한편, 소셜미디어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정보는 온라인 뉴스뿐 아니라, 친구, 환경활동가, 

연예인 등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출처로 인해 정보에 대한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나은영, 이민영, 2015).

본 연구 결과, TV를 통한 기후변화 정보 이용만이 사회적 차원의 위험 인식을 거쳐 일상적 

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개인적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Tyler & Cook, 1984). 다시 말해, 전통 미디어가 주로 사회적 위험을 강조해 전달

함으로써 개인적 위험보다는 사회적 위험 인식을 형성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나아

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TV를 통해 접함으로써 증가된 사회적 차원의 위험 인식이 사적 

영역의 친환경 행동인 일상적 환경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위험 

인식이 개인이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이끌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박이레, 유나리, 2021). 

이중 매개 분석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이용과 일상적 환경 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기후

변화 지식과 기후변화 위험 인식의 이중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인터넷 포털사이

트를 통해 얻은 기후변화 지식이 개인적 위험 인식뿐 아니라 사회적 위험 인식을 거쳐 일상적 

환경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 지식이 일상적 환경 행동을 

끌어내기도 하지만 위험 인식의 증가를 통해 청소년의 일상적 환경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Van der Linden(2015)의 설명처럼, 기후변화 관련 지식이 선행될 때 기후변화로 

인해 초래될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상대적으로 소셜

미디어나 TV에 비해 능동적으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매체라고 볼 수 있다(곽은아 외, 

2016).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기후변화에 관한 주제나 이슈를 

찾아보고 이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위험 인식뿐 아니라 개인

적 위험 인식도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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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매개분석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나 TV 이용과 시민적 환경 행동에 이르

는 경로에서 기후변화 지식과 기후변화 위험 인식의 이중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표 3 참조), 인구통계학적 변인, 기후변화 정보를 

얻는 장소와 미디어 채널, 그리고 지식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위험 인식은 일상적 환경 

행동과 정적 관계를 보였지만, 개인적 위험 인식은 시민적 환경 행동과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Shi et al., 

2023).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참여 활동의 시간이나 기회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굿네이버스, 2023. 10), 사회적 위험인식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행동으

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기후변화 문제가 사회를 위협한다고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청소년 자신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인식할 때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참여 행동인 시민적 환경행동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를 이용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안된 변인 

간의 관계를 종단연구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집된 자료가 아닌 2차 조사자료를 활용해 청소년의 

미디어 채널 이용 변인을 구성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미디어 채널 이용을 

자기 기입방식으로 측정함으로써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로그 데이터 수집이나 미디어 다이어리 기법 등과 같이 좀 더 세부적이

고, 명확하게 미디어 이용 변인을 측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

를 활용해 측정 도구를 구성함으로써 주요 변인들이 단일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미디어 채널(예: 소셜미디어, 인터넷, TV)과 위험 인식(예: 사회적 및 개인적) 등이 단일항목으

로 구성되어 이들 변인의 타당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넷째, 본 연구의 경우 

중학생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채널 이용에 있어 

학령이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기후변화 지식이 인터넷 이용과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연구들은 기후변화 지식이 친환경 행동으로 이어지

기에는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지적하였다(Kollmuss & Agyeman, 2002). 본 연구 결과, 인터

넷 이용을 통해 습득한 기후변화 지식은 친환경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인식을 증가시킴으로써 친환경 행동을 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청소년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사실이나 현상들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보

를 전달하고 이해를 돕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친환경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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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청소년의 기후변화 지식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미디어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학교에서 받는 환경교육만으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 

한계점이 있어 보인다. 사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나 피해에 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지식을 갖춘 환경교육 담당교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2022년 7월 기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5,600곳에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교사가 고작 41명뿐이다는 사실은(이주연, 

2022년 9월 26일) 학교 환경교육 현장에서 기후변화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게임,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 기후

변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현장에서 활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소년은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

된 정보를 접하게 되며, 어떤 미디어 채널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기후변화 지식이나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나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이나 가정에서의 미디

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사실 미디어 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해지

면서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과학에 기반하지 않은 허위 정보나 뉴스의 진위 파악이 어려워졌

다. 예를 들어, 전문가가 아닌 ‘인플루언서’가 언론에 기후 전문가로 초청되어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그들이 제시하는 허위 정보를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다(송준호, 

2023년 9월 30일). 따라서, 청소년이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정보를 비판적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지적 능력을 함양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시급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언론이나 정부, 환경보호단체 등을 통해 기후변화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은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청소년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20). 본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청소년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 인식

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환경단체 가입이나 동아리 활동과 같은 좀 더 적극

적인 환경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문제들이 청소년 자신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기존의 연구는 환경동아리 활동, 환경

단체 참여 경험 등과 같은 공동체 활동 경험이 청소년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친환경 행동을 촉발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Mano, 2024). 게다가, 청소년

기에 경험하는 환경 행동은 개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적 규범을 형성함으로써 

성인이 된 이후의 친환경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Zhang & Skoric, 

2018), 기후변화 문제가 청소년 자신의 삶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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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the different types of media use influence adolescents’ 

pro-environmental behaviors: The mediating role of climate 

change knowledge and risk perception

Lee, Sun Young*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climate change knowledge and risk perception act 

as mediating variabl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use and pro-environmental 

behavior, and further examines climate change knowledge and risk as a serial 

mediators in the link between media use and pro-environmental behavior.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three different types of media (social media, 

internet, and TV) influence pro-environmental behaviors(private and public) through 

climate change knowledge and risk perception (personal vs. social level). To verify 

the proposed relationships,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1,156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the data from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 Korea (the Youth 

Climate Change Survey 2022). The findings indicated that climate change knowledge 

was a significant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e and private 

environmental behavior. Furthermore, the indirect effect of climate change knowledge 

was significant in the link between Internet use and public environmental behavior. 

However, the indirect effect of risk perception(both personal and societal level) on 

media use and pro-environmental behavior was not significant. Meanwhile, the 

indirect effect of social level risk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V use 

and private pro-environmental behavior. Lastly, climate change knowledge and 

personal level risk as well as societal level risk perception served as a serial mediator 

in the link between Internet use to private environmental behavior.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xplanations and implications for the types of media use and 

pro-environmental behavior were discussed.

Key Words: media use, climate change knowledge, risk perception, 

environmental behavior,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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