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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행동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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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손 씻기 행동을 통해 신체 으로 경험한 청결함이 소비행동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고자 하

다. 사람들은 신체 으로 지각할 수 있는 객 인 감각(신체 거리, 청결함, 온도, 무게 등)을 이용하여

비교 추상 인 개념(사랑, 도덕성, 사회 계 등)을 이해하는데, 이를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EC)라 한다(Lakoff, & Johnson, 1999).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청결함에 련한 체화된 인지의 선행연

구는 부분 도덕성에 한 평가와 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e.g., Liljenquist Zhong, & Galinsky, 2010;

Zhong, & Liljenquist, 2011), 본 연구에서는 연구 1에서 일반 인 소비맥락에서의 손 씻기가 소비행동(구매만

족, 실제구매 액과 상구매 액의 차이, 평균구매 액, 가격수용범 )에 미치는 향을 검증해보고자 하

으며, 연구1의 결과를 바탕으로 손 씻기의 효과가 다른 역(인지 경직성)에도 용되는가를 추가 으

로 검증하 다(연구 2). 먼 연구 1을 검증하기 해 49명의 남녀 학생 참가자를 모집하 으며, 손 씻기

유무와 성별에 따른 소비행동의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손 씻기는 소비자의 소비행동 평균구

매 액에 향을 미쳐 손을 씻은 참가자의 경우 손을 씻지 않은 집단의 참가자와 비교하여 평균 으로 구

매한 액이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 씻기 조건과 성별에 따라 가격수용범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 2에서 손 씻기가 인지 경직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 22명의

참가자를 추가 으로 모집하 으며 손 씻기가 인지 경직성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한 결과, 손을 씻은

집단이 손을 씻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인지 으로도 경직되는 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실무 시사 을 논의하 으며, 추후 연구의 보완 을 제시하 다.

주제어 : 손 씻기, 체화된 인지, 소비행동, 인지 경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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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나 도둑질처럼 비도덕 행동을 하던

사람이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흔히 “손 씻었다”고 표 한다. 이러한

표 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는 은

유 표 으로, 실제 나쁜 행동을 하던 사람

이 물이나 비 등을 이용해 손을 씻었다기

보단 마음을 다잡았다는 의미를 은유 으로

표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은유 표 은 추

상 인 개념인 사랑이나 사회 계, 도덕성

등을 비교 객 인 개념인 거리, 온도, 청

결 등에 비유하여 나타낸 것으로, 를 들어

“따뜻한 사람” 혹은 “더러운 손” 등 다양한

표 을 들 수 있다. 즉, 은유 표 은 객

역(신체 거리, 청결함, 온도, 무게 등)을

이용하여 상 으로 추상 인 개념(사랑, 도

덕성, 사회 계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수 있는 표 으로(Landau, Meier, & Keefer,

2010), 특히 거리나 온도, 청결함과 같이 신체

으로 내재화 하여 지각할 수 있는 감각경험

은 추상 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향을 미친

다(Barsalou, 1999).

추상 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 신체

으로 내재화된 감각경험이 개인의 태도, 사고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경향성을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EC)라 한다(Lakoff, &

Johnson, 1999). 체화된 인지(EC)는 개인의 특정

사고 혹은 태도가 자신의 신체 경험이나 지

각, 혹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독립 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신체 경험과 심리 경험

이 서로 향을 미치면서 상호작용함을 나타

내는 개념이다. 를 들어 사회 으로 배제

당하는 경험을 한 경우 손가락 끝의 온도가

떨어져 차가워지며(Ijzerman, Gallucci, Pouw,

Weibgerber, Doesum, & Williams, 2012), 손에 쥐

고 있는 음료의 컵이 따뜻한지 차가운지에

따라 타인에 한 평가가 달라지고(Williams,

Bargh, 2008), 깨끗한 방에 있는지 더러운 방에

있는지에 따라 도덕 행동(자선행사 참여)이

나 타인과의 계 평가에 향을 미치기도 한

다(Liljenquist Zhong, & Galinsky, 2010).

최근 많은 연구들(e.g., Zhong, & Liljenquist,

2006; Schnall, Haidt, Clore & Jordan, 2008;

Liljenquist Zhong, & Galinsky, 2010)이 체화된

인지(EC)에 한 은유 개념을 실질 으로 검

증하고자 하 으며, 그 결과 사랑이나 도덕성

과 같은 고등 사고과정이 생리 , 신체 맥

락과 독립 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신체 으로

경험한 감각이 인지 사고과정의 반에

향을 미쳤음을 밝혔다(e.g., Niedentha, Barsalou,

Winkielman, Krauth-Gruber, & Ric, 2005; Wilson,

2002). 한 체화된 인지(EC)를 달함에 있어

언어(은유 표 )는 핵심 인 역할을 하게 되

는데(Marks, 1996), 즉 언어는 체화된 인지가

나타내고자 하는 표상을 정신 으로 활성화

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하며(Johnson, 1987),

우리는 언어를 통해 체화된 인지를 은유 으

로 표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신체 으로

경험한 청결함이 소비자의 소비행동에 미치는

향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소비 장면에서 우

리는 다양한 비의식 감각을 경험하며, 이러

한 경험은 소비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체화된 인지와 련한 은유

개념 본 연구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청결함으로, 청결에 한 기존 선행연구는

일반 으로 자신 혹은 타인의 도덕성 평가와

련된 연구가 주를 이뤘으나(e.g., Liljenquist

Zhong, & Galinsky, 2010; Zhong, & Liljenquist,

2006) 본 연구에서는 일반 인 소비맥락에서

손 씻기가 소비행동(쇼핑만족, 상구매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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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구매 액, 평균구매 액, 가격수용범 )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하 다.

이론 배경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EC)에

한 선행연구

개념 은유에 한 연구(e.g., Lakoff, &

Johnson, 1999; Asch, 1958)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랑이나 도덕심, 권력과 같은 추상 인 개

념에 한 근거를, 직 인 감각경험( ,

청결함, 온도, 무게)과 같이 비교 객

인 역에서 찾으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salou, 2008). 심리학에서는 이를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EC)라 하는데, 체화된

인지(EC)는 Lakoff와 Johnson(1999)에 의해 처음

제안된 개념으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처리함

에 있어 뇌뿐만 아니라 우리 몸 체의 감각

이 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개념이다(e.g.,

Lakoff, & Johnson, 1999; Landau, Meier, & Keefer,

2010). 즉 어떤 상이나 정보를 정신 으로

표상하거나 처리하는 것은 신체나 환경과 분

리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닌, 지각할 수 있는

모든 감각(온도, 맛, 질감, 무게, 시각, 청각

등)이 평가 사고와 같은 고등인지 과정에

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Barsalou(1999)의

지각 상징체계이론(perceptual symbolic system

theory)에 따르면, 인지 체계는 특정 체성감

각(지각)과 한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정신 인 표상은 신체 , 감각 활

성화와 불가분의 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특

정 감각을 경험했을 때 그 감각이 신경을 자

극하고, 그 결과 인지 사고가 발생하게 되

는 것이다(Barsalou, 1999; Barsalou, Niedenthal,

Barbey, & Ruppert, 2003).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체화된 인지(EC)와 은

유 표 의 계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비

계(scaffolding) 이론이 있다(Mandler, 2004; Piaget,

& Inhelder, 1969; Williams, Huang, & Bargh,

2009). 비계 이론 한 마찬가지로, 감각 인

경험과 은유 표 이 신경학 연결을 통

해 무의식 으로 도표(map)화 되며(Bargh, &

Chartrand, 2000), 이를 통해 개념 은유가 발

생한다고 주장한다(Lakoff, & Johnson, 1999).

컨 , Chapman, Kim, Susskind, & Anderson(2009)

의 연구에 따르면, 구강 내 역겨움을 유발하

는 자극과 도덕 인 죄책감 사이에 생리 으

로 복되는 결과를 찰할 수 있었는데, 즉

신체 으로 유발한 역겨운 자극에 해 나타

나는 얼굴 근육의 반응(EMG)이 시각 으로

제시한 비도덕 자극에 해 나타나는 얼굴

근육의 반응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와 같은 결과는 신체 으

로 유발한 역겨운 자극과 도덕 죄책감에

한 뇌 역의 반응( 두엽 측두엽 활성

화)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다(Moll, Oliveira-Souza, Moll, Ignacio,

Bramati, Caparelli-Daquer, & Eslinger, 2005;

Brog, Lieberman, & Kiehl, 2008). 이처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신체 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감

각들이 추상 인 개념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신경학 으로도

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화된 인지에 한 선

행연구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었던

사회 계 평가와 도덕성 평가와 련된 체

화된 인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고

- 324 -

사회 계(인상 형성, 사회 친 도)에

한 체화된 인지

“마음이 따뜻한 사람”, “따뜻한 계”와 같

이 온도는 일상생활에서 사회 계를 표

하기 해 흔히 사용되는 은유 개념이다.

그러나 신체 온도와 사회 계는 단순히

은유 인 개념 뿐 아니라 생물학 으로도

련될 수 있는데, 를 들어 Bowlby(1969)는

아가 신체 인 을 통해 애착을 형성한다

고 주장하 으며, 이러한 신체 은 타인

과의 을 통한 따뜻함을 경험하는 것이라

하 다. 한 Harlow(1958)의 연구에서도 붉은

털 새끼 원숭이는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젖을

주는 철사로 된 어미 원숭이 인형을 택하는

신, 먹이는 없지만 자신에게 따뜻함을 주는

천으로 만든 어미 원숭이 인형을 선택했다.

이처럼 따뜻함과 같은 온도 개념은 실제로 사

회 계를 나타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

으며(e.g., Fay, & Maner, 2012; Ijzerman, Gallucci,

Pouw, Weibgerber, Doesum, & Williams, 2012;

Williams, Huang, & Bargh, 2009), 따라서 온도

가 가지는 사회 친 감, 타인에 한 인상

평가와 같은 사회 계에 한 의미는 단순

히 은유 혹은 상징 인 표 으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컨 , Williams 등(2008)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들고 있는 컵이 따뜻한 컵인지 혹은

차가운 컵인지에 따라 타인에 한 인상평가

가 달라졌다. 즉, 따뜻한 컵을 들고 있는 참가

자는 타인을 더욱 사회 이고 친해지기 쉬운

사람으로 평가했으나, 차가운 컵을 들고 있는

참가자는 타인을 냉정하고 이성 인 사람이

라고 평가했다. 한 자신에 한 평가에서도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손에 들게 하여 따

뜻한 감각을 화했을 경우 차가운 감각을

화한 조건보다 자기 자신을 사회 으로 친

한 사람이라고 보고했다(Fay, & Maner, 2012).

즉 자신이나 타인에 한 인상평가는 손에 쥐

어진 음료의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따뜻함 혹은 차가움에 한 지각이 사회

친 감이나 타인에 한 인상평가 등 추

상 인 개념을 해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Ijzerman, Gallucci, Pouw, Weibgerber, Doesum,

& Williams, 2012; Williams, Huang, & Bargh,

2009), 특히 따뜻함에 한 지각은 친화 인

개념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Bargh, & Shalev, 2012; Ijzerman, & Semin, 2009).

실제로 따뜻함을 지각한다는 것은 특정

상과 물리 인 거리가 가까이 있음을 의미한

다(Fay, & Maner, 2012). 즉 어떤 상이 멀리

있을 때보다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를 들어 Fay 등(2012)의 연

구에 따르면 참가자는 자신의 손에 쥔 컵의

온도에 따라 다른 컵과 자신의 물리 거리를

다르게 평가했다. 즉 참가자가 타인과의 계

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 차가운 물컵을

든 참가자보다 따뜻한 물컵을 든 참가자가 컵

과 자신의 거리를 더 가깝게 지각했다.

반 로 차가움에 한 지각은 외로움 혹은

사회 배제와 련 있으며(Ijzerman, & Semin,

2010; Zhong, & Lernardelli, 2008), 실제로 신체

온도를 떨어트리기도 한다(Ijzerman, Gallucci,

Pouw, weibgerber, Doesum, & Williams, 2012).

컨 Ijzerman 등(2012)의 연구에 따르면, 사

람들이 온라인 게임으로 공을 패스하는 게임

을 하는 도 사회 으로 배제당하는 경험을

느낄 때 손가락 끝의 온도가 떨어지며 차가워

지는 결과를 보 다. 뿐만 아니라 사회 배

제 이후에 따뜻한 컵을 손에 들어 손을 따뜻

하게 한 결과, 사회 으로 배제 당하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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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이후 나타나는 부정 인 감정이 완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Ijzerman, Gallucci, Pouw,

Weibgerber, Doesum, & Williams, 2012).

한편, 온도뿐만 아니라 신체 으로 지각하

는 무게감 는 질감 한 타인에 한 인상

형성 사회 계의 평가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를 들어 우리는 사람의 진 함이

나 요함을 나타낼 때 “무게 있는 사람”, “비

있는 역할”과 같은 표 을 사용하는데, 실

제 Ackerman, Nocera, 그리고 Bargh(2010, study

1)의 연구에 따르면, 무게감이 인상 상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에게 무

겁거나 가벼운 클립보드에 부착된 이력서를

보면서 지원자를 평가하게 한 결과 무거운 클

립보드를 사용한 참가자는 지원자를 반 으

로 진 할 것이라 평가했으나, 동료들과 잘

지낼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한 거칠거나(Ackerman, Nocera, & Bargh,

2010, study 3) 딱딱한 감각(Ackerman, Nocera, &

Bargh, 2010, study 5)을 경험했는지 부드러운

감각을 경험했는지에 따라 타인에 한 인상

형성이 달라졌는데, 즉 사포와 같이 거친 감

각을 느끼거나 나무토막과 같은 딱딱한 감

각을 경험했을 때, 타인에 한 인상을 비

조 이거나 엄격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 다(Ackerman, Nocera, &

Bargh, 2010).

이처럼 사회 계 혹은 타인에 한 인상

형성에 한 체화된 인지의 은유 개념은 매

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념들

의 연합이 결코 상징 인 의미로만 해석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도덕성에 한 체화된 인지

사회 계뿐만 아니라 도덕성 평가에도

신체 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경험은 자신이나

타인에 한 도덕성을 평가하는데 향을 미

친다(e.g., Lee, & Schwarz, 2010; Eskine, Kacinik,

& Prinz, 2011; Zhong, & Liljenquist, 2006). 특히

청결함 혹은 더러움(역겨움)과 같은 개념은 도

덕성과 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표 으로,

를 들어 “더러운 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등이 있다. 이와 련하여 Zhong 등(2006)의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에게 자신이 과거에 했

던 비도덕 행동을 회상하게 하거나, 자신이

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비도덕 인 내용의

을 베껴 쓰게 하는 경우, 통제집단의 참가자

와 비교하여 단어완성 검사에서 청결과 련

된 단어(e.g., wash, soap)를 더 많이 생각하거나

물티슈와 같은 청결 련 제품에 한 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Zhong, & Liljenquist,

2006). 즉 도덕 단과 청결함에 한 신체

지각이 서로 계가 있으며, 도덕 인 개

념에 을 가하는 것은 신체 청결에 한

욕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덕성을 표 하는 은유 개념 더러움

(역겨움)은 특히 도덕 평가와 높은 상 을

보인다. 실제 역겨운 느낌이 드는 쓴 음료를

마시거나, 역겨운 냄새의 스 이를 참가자

에게 뿌려 역겨운 감각을 자극한 경우 참가자

는 도덕 단에 해 더욱 가혹해지거나 완

고해지는 경향을 보 으며(Eskine, Kacinik, &

Prinz, 2011; Schnall, Haidt, Clore, & Jordan,

2008), 게이 남성과 같이 논쟁이 될 수 있는

사회 이슈에 해 비난하는 태도가 증가

하는 경향을 보 다(Inbar, Pizarro, & Bloom,

2010). 즉 더러움에 한 화는 도덕성 개념

에 을 가져오고(Zhong, & Liljenquist, 2006)

따라서 사람들은 더욱 도덕 으로 완고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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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은 특정 신체부 에 국소 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손을 통해 비도덕 행

를 한 경우(e-mail을 통해 허 사실 유포) 손을

청결하게 하기 한 제품에 더 정 인 평가

를 보인 반면, 입을 통해 비도덕 행 를 한

경우(보이스 메일을 통해 허 사실 유포) 입을

청결하게 하는 제품에 해 더 정 인 평가

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 Schwarz, 2010).

이에 해 연구자(Lee, & Schwarz, 2010)는 청결

함에 한 체화된 인지가 도덕 인 청렴함에

한 종속 인 결과가 아닌, 도덕성과 같은

추상 인 개념에 민감하게 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하 다.

이는 즉 비도덕 조건에 할당된 참가자가

자신의 신체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도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

제 참가자의 도덕 개념에 손상을 주고 난

후 손을 씻은 조건의 참가자는 사활동에

참여할 의도가 41%로 나타난 반면, 손을 씻

지 않은 조건의 참가자는 74%가 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 다(Zhong, &

Liljenquist, 2006). 즉 사람들은 도덕 가치에

손상이 가해졌을 때 신체 인 청결함과 같은

간 인 통로를 통하여 보상을 하고자 하며

(Tetlock, Kristel, Elson, Green, & Lerner, 2000),

신체 으로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도덕 으

로 깨끗한, 청렴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신체 으로 더러움을 지각하거나 청

결함을 지각하는 것은 도덕 인 상황을 평가

하는데 있어 향을 미치며, 즉 이는 신체

으로 경험한 감각이 우리의 행동이나 사고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Barsalou, 1999).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청결과

련한 부분의 연구는 도덕성과 련된 연

구가 주를 이뤘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 인

소비맥락에서 경험한 신체 감각(청결함)이

소비행동에 미치는 향을 다루고자 한다. 이

에 일반 인 소비맥락에서 신체 인 감각경험

다양한 환경이 무의식 으로 소비자의 행

동 의사결정 과정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소비맥락에서 비의식이 미치는 향

통 으로 소비자 행동 련 선행연구는

‘이성 인’ 소비자에 을 맞추어 소비자

가 제품을 탐색하고 평가하고 구매하는 과

정을 밝히고자 노력했으나(e.g., Hirschman, &

Holbrook, 1982), 최근에는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충동구매와 같이 합리성이 다소 결여된

소비자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e.g.,

성 신, 이응천, 최 덕, 김지연, 민승기, 2012).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비합리 소비자는 자

신도 모르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 향을 받아

소비를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컨 , 마트

내에서 카트기의 크기가 커질수록 소비자는

텅 비어있는 쇼핑카트를 채우기 해 더 많은

제품을 구입하거나, 사회 으로 배제를 당하

는 경험을 한 경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제

품에 더 선호를 보이는 경우(Mead, Baumeister,

Stillman, Rawn, & Vohs, 2010) 등이 있을 것이

다.

최근 소비자의 태도나 행동에 다양한 요인

들이 비의식 으로 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

졌다. 를 들어 소비자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나 제품을 구입할 때 지불의 고통이 뒤

따르는 보다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같

이 즉각 으로 지불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지

불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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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al, & Seenivasan, 2011). 구체 으로, 지불방

식을 혹은 카드로 조작하고, 제품유형을

몸에 좋은 제품(virtue product)과 몸에 좋지 않

은 제품(vice product)로 분류하여 소비자의 구

매행동을 찰한 결과 지불방식이 일 때

보다 신용카드일 때 쇼핑 바구니에 몸에 안

좋은 제품을 더 많이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Thomas, Desal, & Seenivasan, 2011). 즉 이는 몸

에 좋지 않은 음식을 구입할 때, 소비자는 일

종의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이에 즉각 인

지불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신용카드를 사

용함으로써 비의식 으로 경험할 수 있는 지

불의 고통을 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연구(Argo, & White, 2012)에 의하

면, 제품의 패키지 크기 한 소비자의 행동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부분의

패키지 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

신이 소비한 정도를 추측하기 어려울 때 소비

를 더 통제하여, 투명한 패키지에 제공된 감

자칩보다 색칠이 되어 내부의 섭취 정도를

바로 알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더 은 감

자칩을 먹거나(Wansink, Rozin, & Geiger, 2008),

패키지 내부가 분류되어 있을 때 먹는 양을

더 쉽게 조 하는 경향을 보 다(Cheema, &

Soman, 2008). 따라서 일반 으로 작게 디자인

된 제품 패키지는 소비를 조 하기 쉽게 하지

만(e.g., Wansink, & Kim, 2005), 오히려 제품의

작은 패키지가 상황에 따라 소비를 증가시킴

을 밝힌 연구들(e.g., Coehlo do Vale, Pieters, &

Zeelenberg, 2008; Scott, Stephen, Naomi, &

Morales, 2008) 한 있다. 컨 , Argo와

White(2012)의 연구에 따르면, 작은 패키지를

여러 개 제시했을 때 소비자는 더 많은 양의

섭취를 이끌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참가자의

자기존 감이 낮은 경우 더욱 두드러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는 작은 패키지 제

품에 하여 비의식 으로 자신의 통제력을

과신하게 되고 오히려 이것이 과다한 소비를

이끄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에서 설명한 연구들의 공통 은 소비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다양한 환경 요인이

나 자극이 소비자의 태도나 행동에 향을 미

쳤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매장환경

한 소비자의 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매장환경의 경우 시각이나 청각, 후각,

각과 같은 다양한 소비자의 감각을 자극하

여 분 기를 형성하고 소비자의 행동에 향

을 미치게 된다. Milliman(1982)의 연구에서 슈

퍼마켓 쇼핑객을 음악이 없는 조건과 느린 음

악 혹은 빠른 음악의 조건에서 9주 동안 쇼

핑행동을 찰한 결과, 사람들은 음악에 따라

다른 쇼핑행동 패턴을 보 으며, 느린 음악이

나왔을 때 하루 평균 구매 액보다 38% 더

많은 구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

게, 식당에서 무작 로 빠르거나 느린 음악을

틀어 결과, 느린 음악 조건의 소비자는 평

균 56분 식사를 한 반면, 빠른 음악 조건의

소비자는 평균 45분 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

다(Milliman, 1986). 여기서 요한 은 소비자

가 음악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인데, 즉 이

는 감각 으로 경험하는 자극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환경이

소비자의 행동에 강력하게 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비의식 으로 소

비자의 소비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으로 체화된 인지에 해 다루고자 하 으며,

이에 체화된 인지(EC)가 앞서 소개한 사회

계 도덕성 외에 소비맥락에서 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음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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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된 인지가 소비 련 행동에 미치는 향

체화된 인지를 직 으로 소비행동과

련지은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

나, 몇몇 연구(e.g., Rosa, & Malter, 2003; Wolf,

Arkes, & Muhanna, 2008; Lee, & Schwarz, 2010)

에서 체화된 인지와 소비행동 간의 계를 밝

혔다. 이들에 따르면 체화된 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소비자 연구 분야에서 매우 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감각 혹은 신체 지

각은 언제나 활성화 되어 있으며, 체화된 인

지는 다양한 소비맥락에 용되어 소비자에게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Rosa, & Malter,

2003). 를 들어 제품을 한번 만져보는 경험

만으로도 소비자는 그 제품에 한 가치를

정 으로 평가하고, 소유욕을 보이기도 한다

(Wolf, Arkes, & Muhanna, 2008).

소비맥락에 다양한 비의식 요인이 향을

미치는 것처럼, 체화된 인지 한 소비자가

의식하기 인식하지 못한 감각경험을 통해

소비행동에 향을 미치게 된다(Wolf, Arkes, &

Muhanna, 2008). 를 들어 소비자는 자신이

서 있는 바닥의 카펫이 푹신한지 딱딱한지에

따라 제품을 평가하는 기 이 달라져 푹신한

카펫에 서 있는 참가자의 경우 제품을 포근하

고 따뜻한 느낌을 다고 평가한 반면, 딱딱

한 타일 바닥에 서 있는 참가자의 경우 제품

을 딱딱하고 실용 인 느낌을 다고 평가하

다(Levy, Zhu, & Jiang, 2010). 본 연구에서도

소비맥락에서 소비자가 경험은 하 으나 의식

하지 못하는 감각이 소비행동에 미치는 향

력을 검증하고자 하 으며, 다양한 신체 감

각 청결함에 한 경험에 을 맞추었다.

청결함에 한 경험은 앞서 설명하 듯이

부분 자신이나 타인에 한 도덕성 평가에

한 선행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Lee와 Schwarz

(2010)의 연구에서 청결함에 한 체화된 인지

가 도덕 개념 외에 다른 역에서 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Lee 등(2010)의 연구에서, 실험자는 참가자에

게 30개의 CD를 제시하고 선호에 따라 10개

의 CD에 순 를 매기도록 하여 그 5 6

로 선택한 CD를 실험 보상으로 가져갈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참가자가 CD를 평가하고

난 후, CD와 련 없는 제품으로 액체비 를

평가하게 하여 손을 씻는 집단에게 액체비

를 직 사용하도록 하 다. 이후, 앞서 선택

한 10장의 CD를 다시 평가하도록 하 는데,

그 결과 손을 씻은 집단은 CD에 한 선호의

순 가 손 씻기 이나 손을 씻고 난 이후 차

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손을 씻지 않은 집단

은 자신이 보상으로 받을 CD를 더 좋게 평가

함으로써 인지 부조화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 다(Lee, & Schwarz, 2010). 이러한 경향은 4

개의 과일 잼을 평가하는 과제에서도 유사하

게 나타나, 손을 씻은 집단의 경우 손을 씻기

과 후의 평가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손을

씻지 않은 집단의 경우 자신이 받게 될 과일

잼을 더욱 정 으로 평가하는 결과를 보

다(Lee, & Schwarz, 2010). 즉 이는 손 씻기의

효과가 단순히 도덕 인 개념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 에 한 결정에 해 인지 부조화까

지 해소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손 씻기의 효과가 소비

자의 소비행동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하고자

하 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정해본다면,

손 씻기의 효과가 소비행동 이후 구매에 한

후회나 죄책감을 여 것으로 상할 수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소비행동을

하기 에 경험한 청결함이 이후 소비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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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1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소비를 하고 난 후가 아닌

소비를 하기 청결함에 한 신체 경험이

이후 소비행동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해보고

자 한다. 씻음에 한 체화된 인지의 선행연

구(e.g., Lee, & Schwarz, 2010; Eskine, Kacinik, &

Prinz, 2011; Zhong, & Liljenquist, 2006)를 바탕

으로 소비행동 이후에 씻기 행동이 미칠 수

있는 향을 가정해 본다면, 씻기 행동으로

인해 손을 씻기 가지고 있던 소비에 한

나쁜 감정이나 태도 등이 말끔히 씻겨 내려가

는 결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비경험을 하기 손 씻기 조작

을 통해 소비행동이 달라지는가를 검증해보고

자 한다.

무엇인가를 씻어낸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제거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씻음은 단순히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의미

를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

인 로 종교에서의 세례를 들 수 있을 것이

다. 종교에서의 씻음은 불결함이나 죄를 씻어

내는 소극 의 의미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탄

생하게 한다는 극 인 상징 의미를 가지

고 있다(조기연, 2011). 즉 씻는다는 행 는 무

언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난 후 과거의 죄의

식을 씻어내기 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씻음

이라는 행 자체는 앞으로의 행동에 하여

제한을 하고 좀 더 경직된 행동을 이끌어, 종

교 인 역에서는 도덕 이고 깨끗한 사람으

로 살아가도록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신체 으로 경험한 청결함이 도덕

인 평가를 완고하게 만든다는 선행연구(Eskine,

Kacinik, & Prinz, 2011; Schnall, Haidt, Clore, &

Jordan, 2008; Inbar, Pizarro, & Bloom, 2010)에서

도 청결함이라는 개념의 화는 청결함을 경

험한 상을 경직시키거나 융통성을 감소시키

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청결함을 먼 경험하느냐 더러움을 먼

경험하느냐에 따라 도덕 인 평가에 향을

미치며, 청결함을 먼 경험하는 경우 도덕

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해 평가가

완고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컨

Liljenquist 등(2010)에 따르면, 깨끗한 냄새가

나는 방 안에 있었던 참가자는 무향의 통제조

건 방에 있었던 참가자보다 부당하게 받은 돈

을 돌려주거나, 사활동 자선행사에 참여

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깨

끗함에 한 감각 경험이 후회나 부 한

행동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으로 해석하 다(Liljenquist Zhong, & Galinsky,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맥락에서 소비

경험 청결함을 경험한다면, 소비자는 후회

할만한 행동을 하지 않기 해 과소비를 하지

않는 등 좀 더 심리 으로 경직된 행동을 보

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하 으며,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손 씻기 조건의 참가자는 손을 씻

지 않는 조건의 참가자보다 소비행동(쇼핑만

족, 실제구매 액- 상구매 액, 평균구매 액,

가격수용범 )이 어들 것이다.

한편, 소비 장면에서 우리는 흔히 성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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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할 수 있는데 를 들어, Kurt와 Inman,

Argo(2011)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 맥락 내에

서 친구의 존재 유무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쇼핑행동에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 으로 남

성은 친구의 존재 유무에 따라 쇼핑 액에 차

이를 보여, 친구가 있는 경우 혼자인 경우와

비교하여 더 많은 돈을 소비한 반면, 여성은

친구 존재의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즉, 참가자 모두 타인이 에 있

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들의 존재가

비의식 으로 참가자의 쇼핑행동에 향을 미

쳤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이 연구의

결과는 남성이 외부 맥락(친구)에 민감한 반

면 여성은 자신의 내 상태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청결함

에 한 조작 한 성별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상할 수 있으며, 여성이 자신의 내 상태에

집 한 상황에서 손 씻기에 의한 체화된 인지

의 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상해 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 다.

가설 2. 손 씻기 유무와 성별에 따라 참가

자의 소비행동(쇼핑만족, 실제구매 액- 상구

매 액, 평균구매 액, 가격수용범 )에 차이

를 보일 것이다.

가설 2-1. 남성 소비자는 손 씻기 유무에

따라 소비행동(쇼핑만족, 실제구매 액- 상구

매 액, 평균구매 액, 가격수용범 )에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가설 2-2. 여성 소비자의 경우 손 씻기 조

건의 참가자는 손을 씻지 않는 조건의 참가자

보다 소비행동(쇼핑만족, 실제구매 액- 상구

매 액, 평균구매 액, 가격수용범 )이 어

들 것이다.

방법 차

연구 상자

본 실험이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해

구 소재의 K 학에 재학 인 남녀 학부생

49명을 상으로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은 남자 19명(38.8%), 여자 30명

(61.2%)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나이는 22.7세

다.

실험자극

본 연구에서는 실험자극으로 ‘디자인 제품’

을 선정하 다. 디자인 제품은 소비자의 감각

과 감성을 자극하는 략으로, 기술력이나 성

능이 유사한 경쟁 제품과 비교하여 가격이 높

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제품이다. 본 연구에

서 디자인제품을 선정한 목 은 제품의 가격

을 높게 책정하기 해서 는데, 그 이유는

실험상황에서 참가자가 실제 자신이 지출하는

돈이 아닌 경우, 실험상황을 조작한다 하더라

도 실험자극으로 제시된 제품을 모두 구매하

거나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단했기 때문이었다. 실험에 제시된 제품군은

참가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 집단이 자

주 할 수 있는 공책, 스탠드, 펜과 같은 사

무용품 이어폰, 카메라, 마우스 등 자제

품으로 구성하 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가격이 높은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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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제품을 제시했을 때 구매하고자 하는 의

도가 손 씻기 행동에 의해 향을 받는가를

알아보았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 평가가 소비

자의 성별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나(김

지호, 김지숙, 2011), 조작 검 결과 본 연구에

서 사용한 디자인은 참가자의 성별과 유의미

한 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실험 차

참가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실험자는 참

가자를 실험실 내 실험 테이블로 안내하여 간

단한 소비 련 실험임을 알려주고 실험을 시

작하 다. 참가자가 자리에 앉아 실험이 비

되었음을 확인한 후, 맨 먼 참가자의 손등

에 갈색과 핑크색의 화장품(쉐도우)을 발라 자

신에게 어울리는 색상(남성에게는 이상형이

발랐을 때 어울릴 색상)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 차는 참가자의 손 씻기 조작을 하기

해서 는데, 즉 손을 씻지 않은 조건에 할당

된 참가자가 실험 손을 씻고 오는 경우,

이 참가자는 실험상황에서 손을 씻지 않은 조

건에 무작 로 할당됨에도 불구하고 손을 씻

고 난 후의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한 참가자에게 실험 손을 씻었는가를 직

으로 묻는다면, 이는 참가자에게 실험목

을 노출할 험 가능성이 있고 실험 결과에

혼란을 것으로 단하 다. 이에 손등에

찝찝하지 않을 정도로 쉐도우를 살짝 발라

이후 실험결과에 있어 순수한 손 씻기의 효

과를 알아보고자 하 으며, 이 과정에서 손등

에 바른 쉐도우를 실험 과정 내내 찝찝하게

느 다고 응답한 참가자(N=3)는 분석에서 제

외하 다.

화장품 바르기 차가 끝난 후, 손 씻기 조

건에 따라 무작 로 손을 씻는 집단과 그 지

않은 집단으로 나 고, 손을 씻는 집단은 쉐

도우를 씻어내기 해 거품 세정제를 이용하

여 실험 테이블 에 마련된 세면 에서 손을

씻었다. 이 후 컴퓨터 화면을 이용하여 몇 가

지 디자인 제품이 화면에 제시될 것임을 안내

했다. 실험 자극은 한 화면에 하나씩 무작

로 제시하 으며 화면의 왼쪽 상단에 제품가

격을 제시하고, 화면의 앙에 제품을 제시

했다. 참가자에게 실제 구매 상황임을 인식

시킨 후,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 구입하지 않

은 것인지 키보드(1=구입, 0=구입하지 않음)

를 이용하여 반응하도록 하 으며 이 반응은

super-lab 4.0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록하 다.

모든 제품을 보고 난 후, 참가자는 실험상

그림 N. 실험 장면 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고

- 332 -

황에서의 구매에 한 체 인 평가(구매만

족, 상구매 액, 가격수용범 ) 기본 인

개인 정보에 한 설문지를 실시하 다. 마지

막으로 참가자가 설문지를 완성하고 난 후,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실험의 목 과 실험 내

용을 설명하 고, 실험에 한 감사를 표했다.

종속변인 측정

본 연구에서는 손 씻기 행동 이후 소비자의

구매행동과 그에 한 태도를 검증하기 하

여 종속변인으로서 쇼핑만족, 실제구매 액과

상구매 액의 차이, 평균구매 액, 가격수용

범 를 측정하 다.

먼 쇼핑만족은 손을 씻는 조건에 따라 구

매행동에 한 반 인 만족도를 5 리커트

척도(1 = 만족하지 않는다, 5 =매우 만

족한다)로 측정하 으며, 손을 씻는 조건의 참

가자는 시 가보다 높은 액의 제품을 구매

하는 행동에 하여 심리 인 찝찝함을 느껴

구매행동의 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상하 다.

실제구매 액과 상구매 액의 차이는 손

씻기에 따라 자신이 쇼핑한 액을 실제보다

얼마나 과소평가하는지 혹은 과 평가하는지

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 으로 측정하 다. 실

제구매 액은 제품 개수를 고려하지 않은 순

수 구매 액이며, 상구매 액은 실험에서

자신이 구입한 액이 얼마정도 되는지를

상하여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 다. 즉, 실제

구매 액과 상구매 액의 차이 값이 0에 가

까울수록 실제구매 액과 유사하게 구매 액

을 상한 것이고, 인 차이 값이 클수

록 실제 구입한 액과 상 액의 차이가 큰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평균구매 액은 참가자가 실험상

황에서 구입한 물건의 가격의 총 합을 물건

개수로 나 어 계산하 으며, 마지막으로 가

격수용범 는 새로운 제품(쿠션소 )을 제시하

고 이 제품을 구입하기 한 최 , 최 가격

을 자유롭게 평가하도록 지시하 다. 제품에

한 가격수용범 는 제품가격 수용의 유연성

을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손을 씻은 경우 경

험하는 청결함이 소비자를 경직시켜 가격에

한 수용 범 가 좁아질 것으로 상하 다.

연구 1 결과

손 씻기 여부와 성별에 따라 소비행동(쇼

핑만족, 실제구매 액과 상구매 액의 차

이, 평균구매 액, 가격수용범 )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표 2에 제시하 다.

손 씻기 여부와 성별에 따른 변량분석 결

과, 몇몇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 으

로 쇼핑만족이나 실제구매 액과 상구매

액의 차이에서는 손 씻기의 주효과나 손 씻기

와 성별의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평

균구매 액과 가격수용범 에서 각각 제한

으로 유의미한 결과나 나타났다. 먼 , 평균

구매 액의 경우 손 씻기에 따른 주효과가 나

타나 손을 씻은 조건과 손을 씻지 않은 조건

에 따라 평균 으로 구매한 액에 제한 으

로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p=.056). 즉, 손을

씻은 조건의 참가자는 평균 으로 구매한

액이 약 7만9천원으로 나타난 반면, 손을 씻

지 않은 조건의 참가자의 경우 평균 구매 액

이 약 10만원으로 손을 씻은 조건의 참가자와

차이를 보 다. 제품 체 평균 가격이 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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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성별

손 씻기 여부

손 씻음 손 씻지 않음

M SD M SD

쇼핑만족

남성 2.62 .51 2.27 .90

여성 2.57 1.28 2.77 .83

계 2.59 1.05 2.54 .88

실제- 상

구매 액

남성 224875.00 341836.40 192000.00 232942.05

여성 236071.43 262207.92 263500.00 230332.37

계 232000.00 285556.43 229304.35 229182.63

평균구매 액

남성 71570.83 28709.75 100432.01 38409.94

여성 84071.43 30302.03 99786.32 43469.97

계 79309.30 29632.91 100050.47 40520.70

가격수용범

남성 67250.00 41650.76 33888.89 25221.24

여성 68538.46 49777.19 81923.08 45815.68

계 68047.62 45762.95 62272.73 45012.36

표 1. 손 씻기 여부와 성별에 따른 소비행동의 기술통계

종속변인 변량원 SS df MS F

쇼핑만족

손 씻기(A) .07 1 .07 .07

성별(B) .54 1 .54 .57

A×B .83 1 .83 .88

오차 39.79 42 .95

계 344.00 46

실제- 상

구매 액

손 씻기(A) 80026720.54 1 80026720.54 .00

성별(B) 18449512851.93 1 18449512851.93 .27

A×B 9810642778.94 1 9810642778.94 .14

오차 2837956803571.43 41 69218458623.69

계 5261414000000.00 45

평균

구매 액

손 씻기(A) 5095497645.49 1 5095497645.49 3.88*

성별(B) 360395588.23 1 360395588.23 .27

A×B 443188832.60 1 443188832.60 .34

오차 51266546092.09 39 1314526822.87

계 404354022623.46 43

가격수용

범

손 씻기(A) 1023343882.45 1 1023343882.45 .55

성별(B) 6238436822.39 1 6238436822.39 3.37

A×B 5603595937.24 1 5603595937.24 3.03*

오차 72154542735.04 39 1850116480.39

계 266987000000.00 43

*p<.1

표 2. 손 씻기 여부와 성별에 따른 소비행동의 변량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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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천원임을 고려했을 때, 손을 씻은 조건의

참가자는 평균값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손을 씻지 않은 조건의 참가자는 평균

값에 비해 더 많은 소비를 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격에 한 수용 범 를 측정한

가격수용범 에서 성별의 주효과 손 씻기

와 성별의 상호작용이 제한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보다 여성이 제품의

가격 수용 범 가 넓어, 디자인 제품에 한

가격수용범 는 여성이 비교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손 씻기와 성별의 상호작용 한 유

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 손을 씻었

을 때 오히려 가격의 수용 범 가 넓어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손을 씻었을

때 손을 씻지 않은 조건과 비교하여 제품에

한 가격수용 범 가 좁아져 제품에 한 최

소, 최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손 씻기 행동에 따른 청결함의 지

각은 자신의 내 상태에 민감한 여성 소비자

에게 그 로 용되지만, 남성 소비자의 경우

손 씻기 효과가 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1 논의

연구 1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먼 , 손 씻기 행동은 몇몇 소비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손

을 씻은 소비자의 경우 손을 씻지 않은 소비

자와 비교하여 더 은 평균구매 액을 보여,

손 씻기가 소비행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는 가설 1은 부분 으로 지지되었다. 한 제

품 가격에 한 가격수용범 에서도 손 씻기

와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

나, 여성이 남성보다 상 으로 손 씻기의

효과가 더 잘 용될 것이라는 가설 2 한

부분 으로 지지되었다. 즉, 가설 1, 2모두 부

분 으로 지지되었으며 종합해서 살펴보자면,

손 씻기에 의한 청결한 경험은 소비자로 하여

앞으로 할 행동에 해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청결한’ 심리상태를 만들어 소비를 다소

어들게 하고, 고가의 제품을 단순히 쁘다

고 구매하는 충동 인 구매를 제한 으로 만

드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손

씻기 행동이 소비맥락 외 다른 역( , 인지

역)에도 용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

다. 특히 평균구매 액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손 씻기의 효과가 성별과의 상호작용

을 이루지 않고, 성별에 계없이 손 씻기 자

체만으로 소비심리를 축시켜 구매행동을 제

한하 다는 에 을 맞추어, 다양한 역

에서 나타나는 손 씻기 자체의 효과를 검증하

고자 하 다. 이에, 연구 2를 추가 으로 실시

하여 손 씻기의 효과가 인지 인 역에서도

용되어 손 씻기가 인지 활성화를 제한하

는가를 알아보았다.

연구 2

가설설정 연구설계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밝힌 결과를 심

으로 손 씻기의 효과가 인지 역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고자 하 다.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손 씻기가 소비심리를 축시킨다

면 이러한 경향성은 인지 인 역에서도 그

로 용되어 손을 씻는 조건의 참가자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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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씻지 않은 조건의 참가자와 비교하여 상

으로 ‘완고’해지기 때문에 인지 인 역에

서도 경직된 특성을 보일 것으로 상하 다.

이에, 22명의 참가자를 추가 으로 모집하

여 실험을 진행하 다. 인지 경직을 측정하

기 한 도구는 학습에 의한 문제해결이 아닌,

인지 으로 유연한 경우에 높은 수를 받을

수 있으며, 참가자의 성별을 고려하여 성별에

향을 받지 않는 그림그리기 문제와 성별에

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남-수학문제, 여-

성문제)로 구성하 다. 먼 성문제는 단어

의 성( 를 들어, ㄴㅈ)을 제시하고 제한시

간 1분 내에 가능한 빠르게 다양한 단어를 생

각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 으며, 수학

문제는 기존 수학문제 해결방법이 아닌 창의

인 시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제시하

다. 한 그림그리기는 동일한 크기의 원을

두 개 연이어 놓은 그림에 자유롭게 다양한

그림을 가능한 많이 그리도록 지시하 다. 수

학문제와 그림그리기 역시 시간제한을 두어 4

분의 시간을 주었다.

연구 2는 손을 씻고 난 후 쇼핑을 하는

차를 제외하고 연구 1과 동일한 차로 진행

되었다. 구체 으로, 참가자가 실험실에 도착

하여 실험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후 쉐도우를

손등에 발라 손 씻기를 통제하고, 손 씻기 조

건에 따라 손을 씻는 조건의 참가자가 손을

씻고 자리에 다시 앉으면 몇 가지의 필러과제

를 수행한 후 성문제, 수학문제, 그림그리기

를 하고, 개인의 기본 인 정보를 측정하는

설문지를 작성하 다. 실험이 종료된 후 실험

자는 참가자에게 실험에 한 설명을 하고 실

험 참여에 한 감사를 표했다.

연구 2 결과

손 씻기에 따른 인지 경직을 검증하기

해 t-test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하 다.

손 씻기에 따른 인지 경직의 t검증 결과,

성문제와 수학문제를 풀어 창의성을 측정하

는 항목에는 손 씻기가 유의미한 향을 미치

지 않았으나 그림을 그려 창의성을 측정하는

항목에 하여 제한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구체 으로 살펴보자면, 성문제와

수학문제에 해서는 손을 씻은 집단이 손을

씻지 않은 집단보다 조 더 나은 수행을 보

으나 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다. 반면 그림을 그려 창의성을 측정하는

종속변인 손 씻기 조건 Mean Std. Deviation N

성문제
씻음 10.45 6.04 11

씻지 않음 10.18 3.99 11

창의문제(수학)
씻음 .55 .52 11

씻지 않음 .36 .50 11

창의문제(그림)
씻음 3.64 2.20 11

씻지 않음 5.36 1.75 11

표 3. 손 씻기 조건에 따른 인지 경직의 기술 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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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에 해서는 손을 씻은 집단과 손을 씻지

않은 집단 간 제한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찰되었는데, 손을 씻은 집단과 비교하여 손을

씻지 않은 집단이 더 많은 그림을 그린 것으

로 나타났다(M-손 씻은 집단=3.64, M-손 씻지

않은 집단=5.36, p=.055). 즉 손을 씻는 행동

이 인지 경직을 활성화 시킨다는 가설은 부

분 으로 지지되었다.

연구 2 논의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구 2에서도 가

설이 부분 으로 지지되었다. 손을 씻은 집단

은 손을 씻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창의성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더 은 수를 받았는데,

특히 성별에 의해 향을 받지 않는 그림 그

리기 문제에서 손 씻기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연구 2에서 창의성을 측정하기 해 사용

한 문제의 유형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성

게임의 경우 여성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 수

학문제의 경우 형 인 수학식이 아니더라도

남성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그림그리기는 두 개의 원을 이

용하여 다양한 그림을 그리는 문제로 비교

성별의 향을 덜 받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는데, 이 문제에서 손 씻기의 효과가 나타나

손을 씻은 집단의 경우 인지 으로 경직되어

손을 씻지 않은 집단에 비해 그림을 게 그

리는 경향성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손 씻

기 행동에 의한 청결함의 체화된 인지가 도덕

인 역 뿐 아니라 소비맥락 인지 인

역에까지 확 되어 용될 수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종합논의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신체 으로 경험한 청결함이

소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여, 소비 장면에

서 소비자가 의식하지 못한 경험이 소비자 행

동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보고자 하 다. 선

행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은유 표 신체 감각과 련

한 표 들은 단순히 은유 으로 의미를 달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신체 으로 경험한

감각은 사람들의 인지나 행동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밝 졌다. 이를 심리학 분야에서는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EC)’라 하는데,

즉 체화된 인지(EC)는 특정 사고 혹은 태도가

자신의 신체 경험이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

과 독립 이지 않으며, 서로 상호작용함을 나

타내는 개념이다.

다양한 신체 경험 본 연구에서

을 맞추고자 한 것은 청결함으로, 손을 씻고

난 후 경험하는 청결함이 소비자의 소비행동

종속변인 평균차 자유도 t값 sig.

성문제 .27 20 .12 .902

창의문제(수학) .18 20 .83 .416

창의문제(그림) -1.73 20 -2.04 .055

표 4. 손 씻기 여부에 따른 인지 경직의 t-test 결과



김지숙․김지호 / 손 씻기에 의한 체화된 인지(EC)가 소비행동에 미치는 향

- 337 -

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보았다. 청결함과

련한 부분의 선행연구는 도덕성과 련

된 연구가 많았으나(e.g., Liljenquist Zhong, &

Galinsky, 2010; Zhong, & Liljenquist, 2011), 청결

함에 한 은유 개념은 도덕성 외에 인지

부조화 해소와 같은 다른 역에도 용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Lee, & Schwarz, 2006)가 있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소비

행동(연구 1) 일반 인 맥락에서 인지 경

직성(연구 2)에 손 씻기가 미치는 향을 검증

하 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의 성별 한 소

비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단하여,

손 씻기와 성별이 소비행동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손 씻기를 통해 경험한 청결함은 소비자의 소

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손을 씻은 참가자의 경우 손을 씻지

않은 참가자와 비교하여 평균구매 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의 상호작용을 보

이지 않고 손 씻기의 주효과만 나타나 손 씻

기에 의한 효과가 성별과 계없이 남성과 여

성 모두에게 제한 인 소비행동에 한 개념

을 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손 씻기와 성별에 따라 가격수용범

에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보 다. 가격수용범

는 제품에 한 최소, 최 가격을 측정한

것으로, 손을 씻은 조건의 참가자가 심리 으

로 경직되어 손을 씻지 않은 참가자와 비교하

여 제품 가격에 한 수용범 가 좁을 것으로

상하 다. 분석결과, 이는 성별과의 상호작

용을 보여 여성의 경우 손 씻기의 효과가 그

로 용되어 손을 씻은 참가자의 경우 그

지 않은 조건의 참가자보다 제품에 한 가격

수용범 가 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 손 씻기의 효과가 반 되어 손을 씻지

않은 조건의 참가자가 손을 씻은 조건의 참

가자보다 제품에 한 가격수용범 가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 외부 단서에

민감한 반면 여성이 상 으로 내 인 상태

에 민감하다는 선행연구(Kurt, Inman, & Argo,

2011)를 바탕으로, 여성은 손 씻기를 통해 내

재 으로 경험한 청결함의 향력이 그 로

용된 반면, 남성은 그 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으나, 이는 추후 연구에서 좀 더 구체

으로 밝 야 하는 부분일 것이다.

셋째, 손 씻기 행동은 인지 경직성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을 씻은

조건의 참가자는 손을 씻지 않은 조건의 참가

자와 비교하여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문제에서

낮은 수를 받았으며, 특히 이러한 경향성이

성별에 의한 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림

그리기에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 으로 살펴보자면 손 씻기 효과는 소비

자의 소비행동이나 인지 경직성 등 다양한

역에 확 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심리학 분야에서 많이 다루

었으나, 국내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체화

된 인지(EC) 개념을 소비자심리 분야에 용한

탐색 연구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추측한다면, 손 씻기

는 이 에 했던 행동에 한 부정 인 감정이

나 인지 부조화를 씻어내기 때문에 소비자

가 충동구매를 한 경우나 구매결정을 주 하

는 경우 계산 앞에서 손을 닦을 수 있는 물

티슈나 손 세정제를 배치하여 사용하도록 한

다면, 구매에 한 불안감이나 찝찝함을 다소

해소해 수 있을 것이다. 한 본 연구의 결

과를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 과소비를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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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쇼핑 청결함을 경험한다면 자신이 계

획하지 않은 구매를 일 수 있을 것으로

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는 구매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감각경험을

리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한 연구로서 실무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

험에 참여한 참가자 수가 각 조건에 충분하게

할당될 만큼 여유롭지 않았다. 이는 실험설계

상황에서 실험자가 충분한 참가자 수를 확보

하지 못한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p=.10

수 에서 제한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원인

으로 짐작된다. 둘째, 실험 설계를 한 목

이었으나 본 연구의 실험 제품을 디자인 제품

으로 한정하여 진행하 기 때문에 연구의 일

반화에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청결함에 한 체화된 인지와

윤리 소비에 한 추후 연구를 제안 할 수

있다. 즉, 소비 경험하는 청결함은 일반

인 소비는 일 수 있으나, 도덕 이거나 윤

리 인 소비 의향은 높일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

계 을 보완하고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체

화된 인지와 소비의 계를 체계 으로 분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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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Embodied Cognition of Washing Hands on

Consumption Behavior

Kim, Jee-sook Kim, Gho

Dep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impact of washing hands on consumption behavior. People

make use of objective physical sensation(physical distance, cleanliness, temperature, weigh, etc) to

understand relatively abstract concepts(love, morality, social relations, etc.), and it called embodied

cognition(Lakoff, & Johnson, 1999). Regarding Cleanliness, the precedent studies were related to evaluation

of morality. But in the current study, study 1 had focus on the context of a general consumption

behavior(purchase satisfaction, the difference value between anticipated purchase price and actual purchase

price, average purchase price, and range of willing to pay). And based on the result of study 1, study 2

demonstrated the effect of washing hands was applied to other area(e.g., cognitive rigidity). Study 1 was

with 49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and 2(washing hands condition) ×2(gender) between-subject

design. As a result, there was a main effect about average purchase price. In addition,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washing hands and gender to range of willing to pay. Especially, people

who wash their hands had less average purchase price compared to control. And study 2 was to verify

the effect of washing hands on cognitive rigidity. So 22 participants were additionally recruited. As a

result, people who washing hands showed cognitive rigidity. In the end, based on this results further

study's supplementa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 hands washing, embodied cognition(EC), consumption behavior, cognitive rigid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