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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ing Addiction Prevention Messages on Anticipated Regret and 
Discontinuance Intent between Horse-Racing Participant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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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differences in anticipated regret and 
gambling discontinuance intent based on the fear appeal type and source similarity 
in different types of horse-racing gamblers. METHODS Using convenience sampling, 
172 responses were collected from horse-racing participants who bought horse-
racing tickets within the last 6 months. After eliminating 30 insincere responses, 
descriptive, correlation, reliability, and two-way multivariate covariance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PSS Ver. 26.0. RESULTS Anticipated regret and discontinuance 
intent were higher under fear appeal using social compared with financial risk. 
Compared to recreational gamblers, problem gamblers had higher anticipated regret 
and discontinuance intent under fear appeal using social compared with financial 
risk. There were no differential impacts of source similarity on anticipated regret 
and discontinuance intent in both types of gambler. CONCLUSIONS Practitioners 
in charge of conducting messaging campaign to prevent addiction to horse-racing 
gambling may cause problem gamblers to expect regret and quit gambling by 
delivering preventive messages with relatively unfamiliar risks such as social risks, 
rather than familiar risks such as financial ones.

서론서론

관람스포츠이면서 동시에 합법적 사행산업인 경마는 관람객의 스
트레스를 해소해주며 행복감을 제공한다(Park, 2016, 2018). 사행
산업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여가 시간이 확대됨
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외부 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NGCC, 
2020a). 또한 사행산업은 국민의 사행 욕구를 강력하게 억제하기보
다는 일정 범위 내 허용하여 건전한 방식으로 해소시켜 무분별한 도
박 행위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처리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부
담을 감소시킨다. 특히 경마 산업은 2019년 총매출액 7조 3천여억
원을 기록하며 국내 사행산업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
는 매출액이 1조원대에 머물러 있는 경륜, 경정, 카지노 등의 타 사
행산업과 비교하여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총매출액 중 약 1조 

4천억원을 조세로 납부하며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세금을 확충, 1천여억원이 축산발전기금, 경마산업 확장 적립금과 
같은 기금에 사용되는 등 경마 산업은 공공재정 확보에 중대한 역할
을 맡고 있다(NGCC, 2020a). 이처럼 경마는 관람객 개인에게 정서
적 혜택 제공에 더해 여가 공간 제공과 사행 욕구 충족이라는 사회적 
측면, 그리고 국가재정 확충이라는 국가의 경제적 측면에서까지 다
각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도박의 일종인 경마는 부정적 결과들 또한 야기하고 
있다. 도박 행위는 본질적으로 재정적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도박
중독 수준이 높은 도박자들은 대인 관계에서의 어려움(Ioannidis 
et al., 2019), 폭력적 행동과 이혼 등에 노출될 수 있다(Korman 
et al., 2008). 아울러 흡연, 과음, 약물 남용과 같은 유해한 소비 행
동에도 취약할 수 있는 등(Hodgins et al., 2005; Thomas et al., 
2008) 개인적 폐해가 초래될 수 있다. 사행산업은 사회적 측면에서
도 도박중독을 양산할 수 있다. 도박중독자들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
거나 도박 빚을 갚기 위하여 강도, 절도 등의 사회문제에 관여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한 도박중독 치료,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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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예방 체계 마련, 범죄자 교정에 지출되는 비용 발생 등 경마 등의 
사행산업은 국가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
다(Jang et al., 2010).

이에 더불어 주목할 현상은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인의 도
박중독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캐나다 문제도박척도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CPGI)를 기준으로 측정된 
주요 국가의 도박중독 유병률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문제성 및 중
위험성 도박중독자가 5.3%로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등 타 국가에 
비해 약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GCC, 2020a).

도박중독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도박 동기(Lee et al., 2007), 인지
적 왜곡(MacKay & Hodgins, 2016), 충동성(Choi & Kim, 2021) 
등 중독 문제와 관련도가 높은 변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도박중독 
현상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성 도박자들
이 부정적 결과들을 경험하고 있으며 한국의 문제성 도박자 비율이 
타 국가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
험을 실제로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 메시지 관련 국내 
연구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박 공포소구 주제와 정보원 유사성에 따른 도박
자 유형별 예상된 후회, 경마 중단 의도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도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득 메시지에 관한 기존 
연구 문헌에 휴리스틱 체계적 모델과 해석 수준 이론을 적용한 학문
적 지식을 축적하고자 한다. 또한 여가성 도박자와 비교하여 문제성 
도박자의 경마 중독 예방을 위한 적절한 메시지 전략을 세우는데 고
려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

도박자 유형

도박자의 유형은 도박중독의 심각도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Ferris 
& Wynne(2001)의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에 따라 도박자는 도박중독 수준이 확인되어 비문제성, 저위험, 중위
험, 그리고 문제성 도박자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PGI를 
중심으로 도박 심각도를 측정하고 그 수준에 따라 도박자 유형을 도
박중독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가성 도박자와 도박중독 수준이 
높아 도박중독자로 볼 수 있는 문제성 도박자로 구분한다(Orazi et 
al., 2015). 여가성 도박자는 여가 활동을 위해 도박에 참여하는 목
적성을 지니고 있으며(Cotte, 1997) 반드시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
지 않는다. 문제성 도박자는 재정적, 사회적, 건강적, 그리고 직업적
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된 과도한 도박 행위를 경험할 수 
있다(Ciccarelli et al., 2017). 도박중독의 수준이 높아 그러한 부정
적 결과들에 흔히 노출되는 문제성 도박자들의 대표적 특성은 도박 
행위에 참여하는 빈도이다. 문제성 도박자들은 도박 행위에 관여하
는 빈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Lole et al., 2014) 물질적 이익이나 
손실과 같은 도박 행위의 결과들에 직접적인 경험이 많아진다. 이에 
따라 문제성 도박자들은 그러한 도박의 물질적 결과에 낮은 민감도
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Orazi et al., 2015). 또한 문제성 도박자들
은 자신이 지난 번 경기에서 만든 손실을 항상 다시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Smith & Wynne, 2002). 이러한 비합리적 사고 역
시 문제성 도박자들을 반복된 도박 행위로 이끌어 물질적 결과에 대

한 민감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도박 공포소구 주제와 휴리스틱 체계적 모델

공포소구는 섬뜩한 내용을 언어의 형태로 전달하거나, 위협을 개인
적으로 관련시키거나, 또는 잔인한 시각 자료를 제시하는 등 내용적 
측면에서의 정의 또는 메시지 수신자로부터 인지된 두려움의 정도
로 정의되기도 한다(Witte, 1992). 공포소구는 메시지를 부정적으로 
조성하여 제시하면서 해로운 결과에 대해 경고하여 행동을 변화시
키는 한 방법이다(Gore & Bracken, 2005).

메시지 수신자가 공포소구가 제시하는 특정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
출되어 이미 익숙해져 있다면 메시지의 설득력이 감소될 수 있다. 이
는 메시지의 설득과 의사결정 간의 정보 처리 과정을 제시하는 휴리
스틱 체계적 모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Chaiken, 1980). 메시지
로부터 수신된 정보는 두 가지 경로, 휴리스틱 또는 체계적 과정을 
통해 처리된다. 체계적 과정에서는 세심한 주의, 깊은 사고, 그리고 
철저한 분별을 통해 메시지 정보를 면밀하게 이해하는 노력이 동반
된다(Chaiken & Ledgerwood, 2012). 따라서 메시지 수신자가 메
시지의 주장을 이해 및 평가하고, 메시지의 결론에 대한 타당성을 검
토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반면 휴리스틱 과정에서는 수신
자가 메시지 주장을 상대적으로 주의 깊게 처리하지 않는다. 휴리스
틱 정보 처리는 개인들이 과거 경험과 관측을 통해 발달시킨 일반적
인 규칙의 활용과 관계가 깊으며(Abelson, 2014) 이러한 과거 경험
은 친숙성이라는 개념과 같은 맥락에 있다. 위험에 노출된 경험으로 
인해 발달된 친숙성은 관련된 위험 인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Mertz 
et al., 1998). 이러한 현상은 핵발전 기술의 위험성에 관한 선행연
구에서 해당 기술에 익숙한 전문가가 일반 대중보다 그러한 위험을 
더 낮게 인지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Fischhoff et 
al., 1978). 투자 분야에서도 친숙성이 증가할수록 위험 인지가 감소
되는 결과와 같이(Weber et al., 2005) 위험에 대한 친숙성의 영향
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수신자가 친숙
한 위험과 휴리스틱 체계적 모델을 고려한 공포소구 주제가 설득 메
시지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Hodgins et al.(2002)은 도박중독자가 도박 행위 중단하는 원인
을 탐구한 결과, 도박을 중단한 이유 중 대표적 2가지는 재정적 우려
와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었다. 또한, NGCC(2020b)에 따
르면, 사행산업으로 인한 주요한 부작용으로 재정적 어려움과 대인 
관계 단절이 제시되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도박 공포소구 주
제는 재정적인 위험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위험과 같은 도박 행위로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나타낸다.

종합하면, 금전적 손실에 대한 경험 즉, 친숙성을 지닌 경마 참여
자들은 사회적 관계의 위험을 강조하는 사회적 공포소구에 노출되
었을 때보다 금전적 위험에 초점을 맞춘 재정적 공포소구에서 휴리
스틱 정보 처리가 촉진될 것이다. 그로 인하여 사회적 공포소구에 비
해 재정적 공포소구의 정보를 주의 깊게 처리하는 노력이 저조, 결국 
그러한 위험의 정도를 낮게 인지할 것이다. 그 결과, 메시지의 설득 
효과가 감소하여 경마 참여자들은 예상된 후회와 경마 중단 의도가 
사회적 공포소구에서 재정적 공포소구보다 더 높을 것이다. 또한 이
러한 결과는 높은 도박 빈도와 비합리적 도박 신념으로 인한 반복된 
도박 행위로 인하여 금전적 위험에 높은 친숙성을 보유한 문제성 도
박자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반면 여가성 도박자는 경마 참여가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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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위한 행위이기에 예상된 후회와 경마 중단 의도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경마 참여자의 예상된 후회는 사회적 공포소구에서 재정적 공
포소구보다 더 높을 것이다.

H2.  경마 참여자의 경마 중단 의도는 사회적 공포소구에서 재정적 
공포소구보다 더 높을 것이다.

H3.  도박자 유형과 도박 공포소구 주제는 예상된 후회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

H3-a.  문제성 도박자의 예상된 후회는 사회적 공포소구에서 재정
적 공포소구보다 더 높을 것이다.

H3-b.  여가성 도박자의 예상된 후회는 도박 공포소구 주제에 따
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H4.  도박자 유형과 도박 공포소구 주제는 경마 중단 의도에 상호
작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

H4-a.  문제성 도박자의 경마 중단 의도는 사회적 공포소구에서 
재정적 공포소구보다 더 높을 것이다.

H4-b.  여가성 도박자의 경마 중단 의도는 도박 공포소구 주제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정보원 유사성과 해석 수준 이론

메시지 수신자가 가진 메시지 정보원에 대한 신뢰성은 메시지의 효
과 결정에 주요한 기능을 한다(Brewer & Ley, 2013). 만약 정보원
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면 정보 수신자는 메시지를 믿게 된다는 점
에서(Wu & Wang, 2011) 메시지 정보원의 신뢰성은 설득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다(Hovland & Weiss, 1951).

정보원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정보원의 특성은 메시지 주장
의 설득력을 강화 또는 약화시켜 메시지의 효과를 좌우할 수 있다. 
Phua(2016)에 따르면, 메시지 정보원과 수신자 간 유사성은 정보원
의 신뢰성에 분명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
사성은 상호 간 비슷한 특징이나 상황을 공유하도록 하여 서로 오
가는 정보에 대한 믿음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보원 유사성은 성별
(Flanagin & Metzger, 2003), 인종(Spence et al., 2013), 언어
(Aune & Kikuchi, 1993)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연구에 적용되어 
졌으며 공통된 태도와 경험 차원도 정보원 유사성의 기준이 될 수 있
다(Young, 2015).

정보원 유사성의 효과는 해석 수준 이론(Construal Level 
Theory: CLT; Liberman & Trope, 1998)의 핵심 개념인 심리적 
거리에 근거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심리적 거리는 
자신, 시점, 현재의 장소로부터 가까이 또는 멀리 체감되는 사건이
나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으로써 어떠한 해석의 수준이 활성화
될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다(Trope & Liberman, 2010). 특
정한 대상이나 사건으로부터 심리적 거리가 인지되면 하위 수준보
다 상위 수준의 해석에 관련이 깊다. 심리적 원거리에 있는 개인들
은 상위 해석을 통해 더욱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반면 심리적 근거리
에 있는 개인은 하위 해석 수준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사고하는 경
향이 있다(Trope & Liberman, 2003). 심리적 거리는 사회적, 시
간적, 공간적, 발생확률적 거리라는 네가지 차원으로 구분되며, 특

히 사회적 거리는 선행연구에서 자신과 타인, 유사성, 친밀감, 내집
단과 외집단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되어 왔다(Liberman & 
Trope, 2014).

종합하면, 심리적 거리의 하위 차원인 사회적 거리는 메시지 수신
자가 체감하는 정보원과의 유사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며, 정보원 
유사성은 정보원과 수신자 간 공통된 경험의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Young, 2015). 따라서 경마 참여자는 경마 참여라는 공통된 경험
의 정도가 높은 정보원에게 사회적 거리를 더 가까이 인지, 하위 해
석 수준 하에 더욱 구체적으로 사고하여 메시지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마 참여자는 정보원 유사성이 낮을 때보
다 정보원 유사성이 높을 때 예상된 후회와 경마 중단 의도가 더 높
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빈번한 도박 참여와 비합리적 도박 
신념에 의한 반복된 도박 행위로 인하여 도박이라는 공통적인 경험
을 가진 정보원에게 가까운 사회적 거리를 인지한 문제성 도박자에
게 나타날 것이다. 반면 여가성 도박자는 여가 목적으로 경마에 참여
하기에 예상된 후회와 경마 중단 의도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
이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5.  경마 참여자의 예상된 후회는 정보원의 고 유사성에서 저 유
사성보다 더 높을 것이다.

H6.  경마 참여자의 경마 중단 의도는 정보원의 고 유사성에서 저 
유사성보다 더 높을 것이다.

H7.  도박자 유형과 정보원 유사성은 예상된 후회에 상호작용 효과
가 있을 것이다.

H7-a.  문제성 도박자의 예상된 후회는 정보원의 고 유사성에서 
저 유사성보다 더 높을 것이다.

H7-b.  여가성 도박자의 예상된 후회는 정보원 유사성에 따라 차
이가 없을 것이다.

H8.  도박자 유형과 정보원 유사성은 경마 중단 의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

H8-a.  문제성 도박자의 경마 중단 의도는 정보원의 고 유사성에
서 저 유사성보다 더 높을 것이다.

H8-b.  여가성 도박자의 경마 중단 의도는 정보원 유사성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연구방법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 경마 참여자를 모집단으로 설정되었다 표본은 최근 
6개월간 마권 구입 경험이 1회 이상인 20세 이상 성인으로 선정되
었다. 표집은 2022년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기도 과천
시 소재 렛츠런파크 서울의 주 출입구에서 이루어졌다. 샘플 사이즈
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차이 분석를 위한 유의 수준 
.05, 효과 크기 .25, 검정력 .8을 설정하여 최소 128명이 산출되었
다.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sampling method) 을 통해 172
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중 시작부터 종료까
지 한 번호의 응답만을 기록했거나 하나의 응답이라도 미기재한 설

Impacts of Fear Appeal Type and Source Similarity in Horse-Racing Addiction Prevention Messages on Anticipated Regret and Discontinuance Intent between Horse-Racing Participant Types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024, 35(2), 367-378

http://kjss.sports.re.kr


370

문 30부를 제외하고 총 142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
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실험설계 및 자극물 제작

선택 변인인 도박자 유형은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조작 변인인 
도박 공포소구 주제와 정보원 유사성은 4개의 각기 다른 실험 자극
물에 조작되어 경마 중독 예방 공익광고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도박 
공포소구 주제는 Hodgins et al.(2002)의 연구에서 도출된 도박 행
위의 가장 주요한 2가지 부정적 결과인 금전 및 재산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재정적 위험과 주변 관계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사회적 
위험이 자극물에 조작되었다. 정보원 유사성은 경마 참여자의 시각
에서 공통된 경험을 가졌거나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정보
원이 자극물에 조작되었다. 고 유사성은 경마에 중독된 경험이 있는 
인물로, 저 유사성은 가상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도박중독 예방 
상담사로 조작되었다. 자극물에 제시된 정보원의 이름과 인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란 효과(confounding effect)의 최소화를 위해 내 
정보원의 이름과 인물 사진을 모두 통일하였다. 또한 색상에 대한 설
문 참여자의 선호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란 효과의 통제를 위해 자극
물은 흑백으로 제시되었다. 자극물의 예시는 <Figure 3>과 같다.

최종적으로 제작된 설문지는 첫 경주 시작 전인 오전 10시 45분 
이전에만 응답이 요청되었다. 이는 응답자가 경주 결과에 의한 금전
적 이익이나 손실에 따른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이 설문 응답에 영
향을 주는 교란 효과 차단을 위한 조치로써 실시되었다. 

측정도구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번역,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되었다. 설문 항목은 도박자 유형, 조작 점검, 예상된 후회, 경마 

중단 의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박자 유형은 CPGI(Ferris & Wynne, 2001)의 총 31개 문항 중 

도박중독 수준 측정을 위한 9개 문항인 PGSI(Problem Gambling 
Severity Index)을 한국어 번역 및 타당성이 확인된 KPGSI(Korean 
Problem Gambling Severity Index; Lee, 2009)가 활용되었다. 도
박 공포소구 주제의 조작 점검은 Orazi et al.(2015)의 조작 점검 문
항을 통해 ‘위 공익광고는 경마 참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전 
및 재산에 대한 위험을 나타내고 있다.’, ‘위 공익광고는 경마 참여
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위험을 나타

Fig. 1.   Experimental design Ⅰ

Fig. 2.   Experimental design Ⅱ

Fig. 3.   An example of stimuli

Table 1.  Characteristic subjects

Variables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128 90.1

Female 14 9.9

Age

20’s 2 1.4
30’s 8 5.6
40’s 14 9.9
50’s 45 31.7

Over 60’s 73 51.4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76 53.6

University 
attendee 4 2.8

University 
graduate 56 39.4

Post graduate 6 4.2

Occupation

College student 4 2.8
Clerical worker 22 15.5

Self-employment 40 28.2
House worker/
unemployed/etc 76 53.5

The most recent 
purchase of a 
horse-racing 

ticket

In a month 127 89.4

In 2 months 11 7.7

In 6 months 4 2.8

Total 142 100.0

S.-O Chung and J. S.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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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다.’ 등 2문항으로, 정보원 유사성은 Chang(2011)의 정보원 
유사성 측정 문항 중 본 연구에 맞는 1개 문항을 통해 ‘위 공익광고
의 조진형은 나처럼 경마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로 구성되
었다. 이에 대한 응답은 7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1점: 전혀 아
니다. 7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예상된 후회는 Richard et 
al.(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3문항을 사용하여 ‘경마를 한다면 나
는 후회하지 않음/후회함, 마음이 편함/초조함, 걱정스럽지 않음/걱
정스러움’을 7점 의미 차별 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로 측
정되었다. 경마 중단 의도는 Maddux & Rogers(1983)의 연구에서 
사용된 4문항을 사용하여 ‘나는 현재 하루 동안 돈을 거는 경마 경주 
수를 줄일 의향이 있다’ 등을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
다. 7점: 매우 그렇다)를 통해 측정되었다.

자료처리방법

최종적으로 유효한 142부의 표본 데이터를 SPSS 26.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정규성 검정(normality test)을 수행하였
다. 도박 공포소구 주제와 정보원 유사성을 나타내는 자극물의 조작 
점검을 위하여 독립 표본 t-검정(independent two-sample t-test)
을 실시하였다.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2회의 이원 배치 다
변량 공분산분석(two-way multivariate analysis of covariance)
을 실시하였으며 각 집단의 크기에 차이와 Levene의 등분산 검정
에서 각 집단의 오차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의 지지에 따라 
Bonferroni 단순 비교를 실시하였다. 도박자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측정하였던 KPGSI의 총점 8점 이상은 문제성 도박자, 8점 미만은 
여가성 도박자로 분류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Orazi et al., 2015; 
Smith & Wynne, 2002).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설문 문항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 스포츠 마케팅 교수 1인, 박사 연
구생 1인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측정도구의 집중 타당도 검
증을 위해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와 분산추출지수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를 산출하였다. 모든 변인에서 
각각 .7과 .5 이상의 값을 보여 Bagozzi & Yi(1988)가 제시한 기준
값을 충족하여 타당도가 일정 수준 확보되었다. 각 구성개념 간의 신
뢰도 평가를 위해 Cronbach’s α값을 활용한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측정하였다. 모든 종속변인에서 .6 이상으로 나타나 
Van de Ven & Ferry(1980)의 기준 수치를 충족하여 신뢰도가 일정 
수준 확보되었다.

정규성 검정

종속변인 문항의 정규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확인 결과, 모든 측정 문항의 왜도가 ±2를 넘지 않
았으며(-.247~.120), 첨도가 ±7을 넘지 않아(-.930~-.721) 정규성
을 이룬다고 판단되어진다(West et al., 1995).

조작 점검

실험 자극물의 조작 점검을 위한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
과, 도박 공포소구 주제의 두 집단은 재정적 공포소구 조작 점검 문
항(t=3.026, p<.01)과 사회적 공포소구 조작 점검 문항(t=-2.885,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보원 유사성의 두 집단 또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t=2.575, p<.05). 따라서 독립변수로 투입된 도
박 공포소구 주제와 정보원 유사성의 조작 점검은 적합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연구결과

연구가설 검증

예상된 후회는 <Table 3>과 같이 사회적 공포소구(M=4.02, SD= 
1.76)에서 재정적 공포소구(M=3.27, SD=1.53)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에서 더 높게 나타나 H1은 지지되었다(F=9.713, p<.01). 
경마 중단 의도는 사회적 공포소구(M=4.54, SD=1.79)에서 재정적 
공포소구(M=3.91, SD=1.54)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게 나타나 
H2는 지지되었다(F=6.357, p<.05).

예상된 후회에 대한 도박자 유형과 도박 공포소구 주제의 상호
작용 효과는 <Table 4>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H3는 
기각되었다(F=1.416, p=.236). 도박 공포소구 주제에 따른 도박
자 유형별 예상된 후회의 평균 차이 검증을 위해 <Table 5>와 같
이 Bonferroni 단순 비교를 진행하였다. 문제성 도박자의 예상된 
후회는 사회적 공포소구(M=4.74, SD=1.44)에서 재정적 공포소구

Table 2. Summary results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 Items λ CR AVE α

Anticipated regret
regret―no regret .905

.933 .823 .928tense―relaxed .931
worried―not worried .885

Discontinue intent

I have intention of decreasing the number of gambling on horse-racing for a day .763

.906 .706 .889
I intend to stop gambling on horse-racing .899

I intend to cut down on the number of gambling on horse-racing .878
I will give up gambling on horse-racing for a day within a week or two .815

Note. CR = construct reliability. 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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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57, SD=1.66)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게 나타나 H3-a는 
지지되었다(p<.01). 여가성 도박자의 예상된 후회는 재정적 공포소
구(M=3.06, SD=1.41)와 사회적 공포소구(M=3.60, SD=1.81) 간 유
의한 평균 차이를 보이지 않아 H3-b는 지지되었다(p=.128). 경마 
중단 의도에 대한 도박자 유형과 도박 공포소구 주제의 상호 작용 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H4는 기각되었다(F=.903, p=.344). 
Bonferroni 단순 비교 결과, 문제성 도박자의 경마 중단 의도는 사
회적 공포소구(M=5.09, SD=1.42)에서 재정적 공포소구(M=4.12, 
SD=1.63)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게 나타나 H4-a는 지지되

었다(p<.05). 여가성 도박자의 경마 중단 의도는 재정적 공포소구
(M=3.76, SD=1.48)와 사회적 공포소구(M=4.21, SD=1.91) 간 유의
한 평균 차이를 보이지 않아 H4-b는 지지되었다(p=.214).

예상된 후회는 <Table 6>과 같이 고 유사성(M=3.77, SD=1.78)과 
저 유사성(M=3.56, SD=1.59)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나
타나 지 않아 H5는 기각되었다(F=1.684, p=.197). 경마 중단 의도
는 고 유사성(M=4.32, SD=1.78)과 저 유사성(M=4.16, SD=1.62) 
간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H6은 기각되었다(F=.640, 
p=.425).

예상된 후회에 대한 도박자 유형과 정보원 유사성의 상호작용 효
과는 <Table 7>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H7은 기각되었
다(F=1.335, p=.250). <Table 8>과 같이 Bonferroni 단순 비교를 
진행한 결과, 문제성 도박자의 예상된 후회는 고 유사성(M=4.49, 
SD=1.58)과 저 유사성(M=3.87, SD=1.67) 간 유의한 평균 차이
를 보이지 않아 H7-a는 기각되었다(p=.117). 여가성 도박자의 예
상된 후회는 고 유사성(M=3.36, SD=1.78)과 저 유사성(M=3.32, 
SD=1.50) 간 유의한 평균 차이를 보이지 않아 H7-b는 지지되었
다(p=.910). 경마 중단 의도에 대한 도박자 유형과 정보원 유사성
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H8는 기각되었다

Table 4. Result of two-way MANCOVA

Group Variabl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ource similarity
Anticipated regret 3.274 1 3.274 1.273
Discontinue intent 1.831 1 1.831 .668

Type of gambler
Anticipated regret 24.371 1 24.371 9.478**

Discontinue intent 13.729 1 13.729 5.004*

Type of fear appeal
Anticipated regret 24.975 1 24.975 9.713**

Discontinue intent 17.440 1 17.440 6.357*

Type of gambler
*

Type of fear appeal

Anticipated regret 3.641 1 3.641 1.416
Discontinue intent 2.476 1 2.476 .903

Error
Anticipated regret 352.286 137 2.571
Discontinue intent 375.856 137 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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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Mean differences by type of fear appeal and type of gambler

Variable
Group

n M SD p
Gambler Fear appeal

Anticipated regret
Problem gambler

Financial 28 3.57 1.66
.006

Social 28 4.74 1.44

Recreational gambler
Financial 39 3.06 1.41

.128
Social 47 3.60 1.81

Discontinue intent
Problem gambler

Financial 28 4.12 1.63
.027

Social 28 5.09 1.42

Recreational gambler
Financial 39 3.76 1.48

.214
Social 47 4.21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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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Mean differences by type of fear appeal

Variable Fear 
appeal n M SD F

Anticipated 
regret

Financial 67 3.27 1.53
9.713**

Social 75 4.02 1.76

Discontinue 
intent

Financial 67 3.91 1.54
6.357*

Social 75 4.54 1.79
*p<.05, **p<.01

S.-O Chung and J. S.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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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41, p=.841). Bonferroni 단순 비교 결과, 문제성 도박자의 경
마 중단 의도는 고 유사성(M=4.73, SD=1.65)과 저 유사성(M=4.49, 
SD=1.59) 간 유의한 평균 차이를 보이지 않아 H8-a는 기각되었다
(p=.521). 여가성 도박자의 경마 중단 의도는 고 유사성(M=4.09, 
SD=1.83)과 저 유사성(M=3.90, SD=1.63) 간 유의한 평균 차이를 
보이지 않아 H8-b는 지지되었다(p=.635).

논의논의

본 연구에서는 문제성 도박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경마 중
독 예방 메시지의 효과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
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휴리스틱 체계적 모델을 바탕으
로 한 도박 공포소구 주제와 해석 수준 이론에 근거한 정보원 유사성
에 따라 도박자 유형별 예상된 후회, 경마 중단 의도에 발생하는 차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도박 공포소구 주제에 따른 예상된 후회, 경마 중단 의도의 
평균 차이

경마 참여자들은 사회적 공포소구에서 재정적 공포소구보다 경마 
참여 후 자신이 느낄 것으로 예상하는 후회와 경마를 중단할 의향의 
수준이 높았다. 휴리스틱 체계적 이론에 따르면, 특정 주제에 대한 
친숙성이 존재할 때 휴리스틱 과정이 활성화된다. 휴리스틱 과정에
서는 정보를 처리에 기울이는 주의와 노력이 감소되어 해당 주제의 
위험이 낮게 인지될 수 있다(Chaiken, 1980). 이를 바탕으로 금전
적 손실에 익숙한 경마 참여자들은 그 친숙한 경험에 대한 위험에 초

Table 6.  Mean differences by source similarity

Variable Source 
similarity n M SD F

Anticipated 
regret

High 73 3.77 1.78
1.684

Low 69 3.56 1.59

Discontinue 
intent

High 73 4.32 1.78
.640

Low 69 4.16 1.62
*p<.05, **p<.01

Table 7. Result of two-way MANCOVA

Group Variabl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Type of fear appeal
Anticipated regret 22.825 1 22.825 8.871**

Discontinue intent 15.566 1 15.566 5.639*

Type of gambler
Anticipated regret 25.186 1 25.186 9.789**

Discontinue intent 14.156 1 14.156 5.128*

Source similarity
Anticipated regret 4.334 1 4.334 1.684
Discontinue intent 1.768 1 1.768 .640

Type of gambler
*

Source similarity

Anticipated regret 3.434 1 3.434 1.335
Discontinue intent .112 1 .112 .041

Error
Anticipated regret 352.494 137
Discontinue intent 378.221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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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Mean differences by source similarity and type of gambler

Variable
Group

n M SD p
Gambler Source similarity

Anticipated regret
Problem gambler

High 26 4.49 1.58
.117

Low 30 3.87 1.67

Recreational gambler
High 47 3.36 1.78

.910
Low 39 3.32 1.50

Discontinue intent
Problem gambler

High 26 4.73 1.65
.521

Low 30 4.49 1.59

Recreational gambler
High 47 4.09 1.83

.635
Low 39 3.90 1.63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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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맞춘 재정적 공포소구를 보고 휴리스틱 과정을 통해 정보 처리 
노력이 감소, 경마 참여에 대한 위험 인지가 감소했을 수 있다. 결과
적으로 사회적 공포소구에서 더 높은 예상된 후회와 경마 중단 의도
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Orazi et al.(2015)의 연구에서도 도
박의 사회적 위험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재정적 위험보다 도박 의도 
감소에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해석 수준 이론을 바탕
으로 심리적 원거리에 있는 도박의 사회적 결과 같이 추상적으로 해
석이 필요한 경우가 심리적 근거리에 있는 재정적 결과보다 정보 처
리에 더 큰 노력이 필요, 따라서 설득 효과가 더 높을 수 있다고 제
시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휴리스틱 체계적 모델을 토대로 친숙하
지 않은 사회적 공포소구가 체계적 과정을 활성화시켜 더 큰 정보 처
리 노력을 동반, 설득 효과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이론적 접근과 같은 
맥락에 있다. 이처럼 메시지에 대한 면밀한 정보 처리는 태도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Muñoz et al., 2013) 그러한 노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주제를 메시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
포소구는 도박 의도 감소에 효과적인 한편(Muñoz et al., 2010) 경
마 중독 예방을 위해 정보 처리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친숙하지 
않은 위험성을 주제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도박 공포소구 주제에 따른 도박자 유형별 예상된 후회, 경마 
중단 의도의 차이

문제성 도박자들의 예상된 후회와 경마 중단 의도는 사회적 공포소
구에서 재정적 공포소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성 도박
자들은 높은 도박 참여 빈도를 가져 금전적 위험에 빈번하게 노출되
므로(Lole et al., 2014) 이미 친숙한 금전적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재정적 공포소구에서 휴리스틱 과정이 촉진되었을 수 있다. 이에 따
라 메시지에 대한 정보 처리 주의가 감소, 경마 참여에 대한 위험 인
지가 감소되어 사회적 공포소구에서 재정적 공포소구보다 더 높은 
예상된 후회와 경마 중단 의도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가성 
도박자는 도박 공포소구 주제에 따른 예상된 후회와 경마 중단 의도
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성 도박자가 경마를 
통한 도박 행위에 낮은 빈도를 가져 금전적 위험에 친숙성이 낮은 점
과 더불어 금전적 이익이 아닌 여가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경마에 참
여하는 경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도박 공포소구에서 
제시하는 위험의 주제에 따른 설득 효과가 감소하므로 경마 참여 후 
후회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예상된 후회와 경마 중단 의
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문제성 도박자는 도박 행위
에 관여되는 빈도가 높아 금전적 이득이나 손실과 같은 물질적 결과
에 민감도가 낮을 수 있다(Orazi et al., 2015). 이와 같이 특정한 사
안에 반복된 경험은 그에 대한 친숙성을 높여 관련된 위험의 인지를 
낮출 수 있어(Mertz et al., 1998) 도박의 직접적이고 고유한 결과에 
대한 경고는 설득력이 낮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금전적 결과에 익숙
한 문제성 도박자가 휴리스틱 과정을 통해 낮은 정보 처리 노력으로 
도박중독의 위험성을 낮게 인지하지 않도록 이들이 친밀한 금전적 
위험을 제시하는 설득 메시지는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도박중독이 
개인적, 사회적 폐해를 경험하게 할 수 있으며 타 국가에 비해 한국
의 도박중독 정도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NGCC, 2020a) 문제성 도
박자의 경마 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설득 메시지에는 사
회적 관계에 대한 위험과 같이 이들이 익숙하지 않은 위험을 반영하
여 제작할 필요가 있다.

정보원 유사성에 따른 예상된 후회, 경마 중단 의도의 차이

경마 참여자들은 정보원 유사성에 따라 예상된 후회와 경마 중단 의
도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해석 수준 이론에 따르면(Liberman 
& Trope, 1998), 자신, 시점, 현재의 장소로부터 가까이 또는 멀리 
체감되는 사건이나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상위 또는 하위 해
석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Trope & Liberman, 2010). 심리
적 원거리가 체감되면 상위 해석을 통해 더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반
면, 심리적 근거리의 경우 하위 해석 수준에서 더 구체적으로 사고
한다(Trope & Liberman, 2003). 이에 따라 경마 참여자는 경마 참
여라는 비슷한 경험이 있는 고 유사성의 정보원에게서 사회적 거리
를 가까이 인지, 하위 해석 수준 하에 더 구체적으로 사고하여 메시
지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접근을 검증하지 못하였으나 정보원 유사성의 설득 효과가 이미 다
양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Aune & Kikuchi, 1993; Flanagin & 
Metzger, 2003; Spence et al., 2013),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제3의 선택 또는 조작 변인을 적절히 통제된다면 후속 연구에서 정
보원 유사성의 효과가 재검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원 유사성에 따른 도박자 유형별 예상된 후회, 경마 중단 
의도의 차이

문제성 도박자들의 예상된 후회와 경마 중단 의도는 정보원 유사성
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문제성 도박자들은 도박 참여 빈
도가 높아 금전적 위험을 자주 경험하므로(Lole et al., 2014) 자신
과 유사한 위험을 경험한 고 유사성을 지닌 정보원의 메시지에서 사
회적 근거리를 체감, 이에 따라 하위 해석 수준으로 메시지를 구체
적으로 사고하여 메시지를 설득력 있다고 인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접근은 본 연구 결과에서 지지되지 못하였으나 연구 모형에 
포함시키지 못한 변인 투입이나 자극물의 타당도를 개선시킴으로써 
추후 연구에서 다시 검증될 필요가 있다. 여가성 도박자는 정보원 유
사성에 따른 예상된 후회와 경마 중단 의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이는 여가성 도박자가 경마 참여에 낮은 빈도를 가져 고 유사성
의 정보원과 사회적 거리를 멀리 인지함에 더해 금전적 이익이 아닌 
여가 목적으로 경마에 참여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보원 
유사성에 따른 설득 효과가 감소하므로 경마 참여 후 느껴질 후회와 
무관할 가능성이 높아 예상된 후회와 경마 중단 의도에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을 수 있다.

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마 중독 예방 메시지에서 도박 공포소구 주제, 정보원 
유사성에 따른 도박자 유형별 예상된 후회와 경마 중단 의도의 차이
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경마 참여자의 예상된 후회와 경마 중단 의도는 사회적 공포소구
에서 재정적 공포소구보다 더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휴리스틱 체계
적 모델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경마 참여자들은 금전적 손
실에 친숙하여 이러한 익숙한 경험에 대한 위험에 초점을 맞춘 재정
적 공포소구에 노출 시 휴리스틱 과정을 통해 메시지의 정보 처리 노
력이 감소함으로써 경마 참여에 대한 위험 인지가 감소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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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다.
문제성 도박자의 예상된 후회와 경마 중단 의도는 사회적 공포소

구에서 재정적 공포소구보다 더 높았다. 이는 휴리스틱 체계적 모델
에 기초하여 높은 도박 참여 빈도로 인해 금전적 위험에 대해 익숙한 
문제성 도박자들은 이미 친숙한 금전적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재정
적 공포소구에서 휴리스틱 과정이 촉진되었을 수 있다. 이 결과로 메
시지에 대한 정보 처리 주의가 감소함으로써 경마 참여에 대한 위험
이 낮게 인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여가성 도박자의 예상된 후
회와 경마 중단 의도는 도박 공포소구 주제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이는 문제성 도박자에 비해 여가성 도박자가 경마 도박에 낮은 
빈도로 참여하여 금전적 위험에 친숙성이 낮은 점에 더불어 금전적 
이익이 아닌 여가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경마에 참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성 도박자
의 경마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메시지 설계에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
한다. 경마와 같은 도박 행위에 대한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메
시지 캠페인의 실무자는 도박 행위의 재정적 위험을 암시하는 메시
지 구성을 지양하여 문제성 도박자가 그에 친숙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 처리 노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반면 사회
적 관계에 대한 위험에 초점을 맞춘 공포소구와 같이 문제성 도박자
가 익숙하지 않은 주제를 활용하여 정보 처리 노력을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실무자는 문제성 도박자의 친숙성이 낮은 도
박 행위의 위험을 주제로 설득 메시지를 제시하여 과도한 도박 행위
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서 본 연구는 설득 메시지 연구자들에게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메시지 수신자가 메시지의 주장에 대해 큰 노력
을 기울이는 체계적 과정과 특정 사건이나 대상에 대한 이전의 경험
을 바탕으로 관련된 정보 처리에 상대적으로 낮은 노력을 기울인다
는 휴리스틱 과정을 핵심으로 하는 휴리스틱 체계적 모델을 지지하
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해당 이론이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설득 메
시지 분야에서 재검증 및 축적되었다는 점에서 이론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설득 메시지 연구자들이 향후 도박중독뿐만이 아닌 과음, 과
속운전, 흡연 등 위험 행동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의 예방적 행
동을 촉진하기 위한 메시지 전략 연구를 본 연구에서 활용된 휴리스
틱 체계적 모델을 기반으로 접근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몇몇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실험 자극물에서 
정보원의 고 유사성은 경마 중독 경험자, 저 유사성은 도박중독 예방 
강사로 재직 중인 인물이 조작되었으나 저 유사성으로 조작된 실험 
자극물의 도박중독 예방 강사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물로 인식함
으로써(Chang, 2011) 정보원 저 유사성과 고 유사성이 비슷한 수준
의 설득 효과를 발휘하여 통계적 결과에 간섭하는 교란 효과를 발생
시켰을 수 있다. Thon & Jucks(2017)에 따르면, 비전문가보다 전문
가인 정보원의 설득 메시지가 더욱 신뢰성 있는 주장을 전달할 수 있
다. 따라서 정보원 유사성을 변인으로 투입하는 추후 실험연구에서
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여 정보원 유사성의 수준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자극물을 제작하여 설문 응답자에게 처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박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인 한국 사회를 고려했을 때 
사회적 선망 편향이 연구 결과에 개입되었을 수 있다. 도박자 유형 구
분을 위해 가장 먼저 측정된 PGSI의 문항들에는 ‘도박’이라는 용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설문 응답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를 제시하려는 사회적 선망을 불러일으켰을 수 있다(Fisher, 1993). 

사회적 선망 편향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질문에 대한 응답에 주로 나
타나며 설문 참여자는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가치를 따르거나 비판
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바람직스러운 응답을 할 수 있다(King & 
Bruner, 2000). 따라서 도박중독 수준을 다루는 연구에서는 도박중
독 정도를 직접적인 단어를 담은 문항을 통해 측정하기보다 일정 기
간 내 베팅 빈도, 평균 베팅 금액 등 사회적 선망 편향을 우회할 수 있
는 측정 도구가 정교한 연구를 위해 활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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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중독 예방 메시지의 공포소구 유형, 정보원 유사성에 따른

경마 참여자 유형별 예상된 후회, 경마 중단 의도의 차이 분석

주요어 
경마 중독, 공포소구 주제, 정보원 유사성, 휴리스틱 체계적 모델, 해석 수준 이론

정상오1, 이준성2

1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석사과정
2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교수

[목적] 본 연구는 문제성 도박자의 경마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휴리스틱 체계적 모델과 해석 수준 이론을 토대로 설득 
메시지를 설계, 도박 공포소구 주제와 정보원 유사성에 따른 도박자 유형별 예상된 후회, 경마 중단 의도의 차이를 규
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최근 6개월간 마권 구입 경험이 1회 이상인 20세 이상 경마 참여자를 표본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총 172부의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0부를 제외한 142부의 자료를 SPSS ver. 26.0을 통해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2회의 이원 배치 다변량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예상된 후회와 경마 중단 의도는 사회적 공포소구에서 재정적 공포소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았다. 둘째, 여가성 도박자들과 달리 문제성 도박자들의 예상된 후회와 경마 중단 의도는 사회적 공포소구에서 재
정적 공포소구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았다. 셋째, 예상된 후회와 경마 중단 의도는 정보원 유사성에 따른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보원 유사성에 따른 도박자 유형별 예상된 후회와 경마 중단 의도는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경마와 같은 도박 행위에 대한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메시지 캠페인 실무자는 문제성 도
박자가 익숙한 재정적 위험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사회적 위험을 나타내는 경마 중독 예방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써 예상된 후회와 경마 중단 의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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