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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res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differ– -
ence between entity theorists and incremental theorists in the
extent of attributing efforts and traits of consumers for the real-
ization of pursued goals. Furthermore,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difference depending on
circumstances. In this regard, the circumstances where consum-
ers felt pride were divided into those in which important goals
and ordinary life goals were achieved.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An empirical study–
was performed, which was divided into group 1 and 2. Group 1
is the experimental group concerned with the important goal
achievement, and group 2 is the control group related to daily
ordinary goal achievement. 80 college students were assigned
to each group, respectively. The empirical study for each of the
two groups was performed respectively by means of ques-
tionnaire survey. In the experimental group, t-test was used to
verify the hypotheses for the empirical study. In the circum-
stances of the control group, t-test was also used to examine
whether the results were same as those shown from the analy-
sis of experimental group data or not.

Results According to the group 1 and 2, the t-test of the–
empirical study showed that entity theorists tended to attribute
the achievements of goals to their traits more than incremental
theorists did, whereas the incremental theorists tended to attrib-
ute achievements of goals to their efforts more than entity theo-
rists did in the important goals-achieved circumstance. In the
circumstance of daily life goals-achieved, additional questionnaire
survey and analysis were conducted, however, there was no dif-
ference between incremental and entity theorists in regard to
attributing realization of goals to their efforts, and it leads to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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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 the difference in the meaning of invested efforts between
important goal and ordinary goal achievement.

Conclusions Considering that the feeling of consumers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significant factors in marketing mix
manag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considered as sig-
nificant implications for management. The implications can be
said that when incremental consumers feel authentic pride in
the important goals-achieved circumstance, marketers are re-
quested to emphasize the fact that the efforts of consumers
have contributed to realization of the important goals. By con-
trast, when consumers feel hubristic pride in both circumstances,
marketers are requested to approach to entity-oriented consum-
ers by way of trait. Authentic and hubristic pride are pervasive
and engendered by important events or daily routines, and they
could have effect on delaying making decis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future research to examine the unexplored differ-
ence of effect between incidental authentic and hubristic pride
on consumer’s self-control. In particular, future researches are
related to the extent of difference in attributing efforts and traits.
The consumers’realization for the previously pursued goals be-
tween entity theorists and incremental theorists affects their
present or long distant decisions in self-control dilemmas. The
consumers are faced with choosing one between virtuous long
term- related option and vice immediate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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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지금까지의 감정의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개별감정연구는 감정
의 방향성 즉 부정성 긍정성에 관계없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한 수
단행동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현재의 표적평가대상,
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전의 환경감정 이 표(ambient affect)
적대상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Witherington &
Crichton, 2007).
개별 환경 감정으로서 프라이드는 중요한 목적의 달성에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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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귀인되어 유도되는 긍정적인 자아의식 감정인데(Beer &
목적의 성취에 자신의 노Keltner, 2004; Tracy & Robins, 2004),

력 을 귀인시키면 진정성 프라이드를 느끼고 자(efforts) (authentic) ,
신의 자질 을 귀인시키면 오만성 프라이드를 느끼(traits) (hubristic)
게 된다 그리고 진정성 프라이드는 친사(Tracy & Robins, 2007).
회적이며 성취지향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고 오만성 프라이드는,
거만하며 허풍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Tracy, Cheng,
Martens, & Robins, 2011).
기존의 감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소비자가 이벤트의 판단에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에 따라 판단을‘ ?(How do I feel about it)’
하고 제품소비상황에서 자신의 관점으로(Schwarz & Clore, 1983),
감정을 경험하는데 제품에 대한 감정적 관여도가 높을 때에 감정
적 반응을 더 할 수 있고 제품소비에(MacInnis & Jaworski, 1989),
서 느껴질 수 있는 예측감정이 소비의 목적적 감정의 차원에서 제
품의 평가와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Mellers & McGraw,

고 연구하였다 그리고2001; Shiv & Huber, 2000) . Wilcox et
은 프라이드와 탐닉적 선택 간에 긍정적 관계를 프라이드al.(2011)

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탐색하였고, McFerran, Aquino, &
의 연구는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열망을 프라이드유형Tracy(2014)

을 구분하고 탐색하였다 는 프라이드의 유형을 구분하. Choi(2015)
여 광고유형별 제품평가효과를 연구하였지만 프라이드 유형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감정 또는 프라이드의 기능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이다 기존.
의 연구에서 무엇이 목적의 성취에 자신의 노력을 귀인시켜 진정
성 프라이드를 느끼게 하고 자신의 자질을 귀인시켜 오만성,

프라이드를 느끼게 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저자의 지식(hubristic)
범위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무엇이 성공요인에 자신의 노력을 귀인시키게 하고 자질을 귀

인시키게 하는가 본 연구는 사고의 틀 의 관점에서 접? (lay theory)
근하여 해답을 찾고자 한다 실체주의자 는 개인의. (entity theorist)
능력은 고정되어 있고 변화될 수 없다고 믿는 사고의 틀을 갖고
있고 점증주의자 는 능력이 노력에 의해서 개, (incremental theorist)
선될 수 있다는 사고의 틀을 갖고 있다(Molden & Dweck, 2006).
실체주의자의 능력고정성 사고는 자질의 불변성과 관련되어 오만,
성 프라이드를 느끼는 소비자가 내부에 안정적이고 통제될 수 없
는 자질에 성공을 귀인시키는 성향(I did well because of who I

과 일맥상통하고 점증주의자들이 성공을 노력에 귀인시키는am) ,
성향 은 진정성 프라이드를 느(I did well because I worked hard)
끼는 소비자가 성공을 내부에 불안정 적이고 통제될 수 있는 노력
에 귀인시키는 성향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중요한 목.
적성취에 의한 프라이드 경험에서 점증주의자는 자신이 투자한,
노력에 더욱 초점을 둘 수 있고 실체주의자는 자신의 타고난 안,
정적 자질에 더욱 초점을 둘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 사고의,
틀과 느끼는 프라이드의 유형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
고 또 프라이드를 느끼는 소비자가 중요한 목적성취에 의한 프라,
이드 경험에서 사고의 틀에 따라서 노력과 자질을 귀인시키는 정
도의 차이에 주의를 주지 못했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 사고의 틀.
에 따라서 중요한 목적성취에서 느끼는 프라이드의 유형이 달라지
는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요한 목적성취로 프라이드를 느끼는 경우, ,

실체주의자는 점증주의자 보다 목적달성의 원인이 자질에 있다고
보고 점증주의자는 실체주의자 보다 목적달성의 원인이 노력에,
있다고 보는가를 탐색한다.

구성개념의 고찰과 가설의 설정2.

프라이드의 유형2.1.

감정은 자신의 생존 또는 재창출 목적과 관련하여 느껴지는 공
포 슬픔 화 등의 기초감정과 자신이 타인(fear), (sadness), (anger)
보다 앞서거나 타인과 함께 하려는 자아와 관련하여 느껴지는 자
아의식 감정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벤(Keltner & Buswell, 1997).
트가 자신의 아이덴티티 목적에 일치되는 경우에 주의가(identity) ,
외부 환경에 주어지면 기초감정이 유발되고 내부의 개인적 자아,
에 주어지는 경우에 이벤트의 결과를 자신이 안정적으로 통제가,
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벤트의 결과가 성공적이면 오만성 프라이드,

를 느끼고 결과가 실패이면 부끄러움을 느낀다(hubristic pride) , .
이벤트 결과가 개인적인 노력처럼 자신에 의해 통제 가능하지만
안정성이 부족한 개인적인 측면과 관련된다고 판단하고 이벤트의
결과가 성공적이면 진정성 프라이드 를 느끼고 실, (authentic pride) ,
패이면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Robins & Schriber, 2009).
구체적인 자아의식 감정으로서 오만성 프라이드는 자신의 안정

적인 자질에 기초하여 느껴지고 진정성 프라이드는 가변적으로,
투자하는 노력에 기초하여 느껴지는 긍정감정이기 때문에 오만성,
프라이드와 진정성 프라이드는 서로 다른 감정이며(Wilcox et al.,

프라이드의 오만성 측면과 진정성 측면은 상관관계가 거의2011),
없다(Tracy & Robins, 2007).
그리고 진정성 프라이드는 노력에 의한 중요한 목적의 달성확

신과 같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서 친사회적이며 성취지향의 행동
을 유도할 수 있고 오만성 프라이드는 자신만의 자질에 의한 중,
요목적의 달성 거만 허세 등의 개념을 포함하여 허풍적이고 이기, ,
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Tracy, Cheng, Martens, & Robins,
2011).

프라이드 유형별 성공에 귀인요인과 사고의 틀2.2.

무엇이 성공요인을 자신의 자질에 귀인시켜 오만성 프라이드를
더욱 느끼게 하고 자신의 노력에 귀인시켜 진정성 프라이드를 더,
욱 느끼게 하는가 소비자의 기본적인 사고의 틀 이 성? (lay theory)
공요인을 어디에 귀인시키는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아와 사.
회적 환경의 본질에 관한 기본적인 인지적 가정 즉 사고의 틀은,
사회적인 환경을 지각하는 과정을 변환시켜서(Molden & Dweck,

사회적 환경을 해석하고 예측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2006)
사고의 틀은 어떤 정보에 주의하고 판단하는가에서(Wyer, 2004).

차이점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프라이드를 느낄 때,
주의하는 정보를 다르게 하여 오만적 프라이드를 느끼는가 또는
진정성 프라이드를 느끼는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 의 사고의 틀에서 실체Dweck(1999) Dweck & Leggett(1998)
주의자들은 지적능력 은 고정되어있고 변화될 수 없다(intelligence)
고 믿고 점증주의자들은 지적능력이 확장될 수 있고 노력에 의해,
서 개선될 수 있다고 믿는다 실체주의자들은 그들의 능력이 고정.
되어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반면 점증주의자들은 그들의 능력이,
향상되어 똑똑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체주의자들은.
성과목표를 결정할 때 고정된 능력에 목표수준을 맞추고 달성 가,
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목표달성에,
실패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런데 점증주의자는 능력은 개선될 수 있다고 믿고 능력의 개발과,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목표에 도전하고 학습의 기회를 탐색하는
성향이 있다 성공한 점증주의자들은 자신의 성공을 충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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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덕으로 보고 실패한 점증주의자들은 자신의 실패를 충분하지,
못한 노력의 탓으로 본다 즉 성공한 점증주의자들은 내가 열심. “
히 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실패한 점증주의자들은 내가 열심” , “
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고 생각한다 이처럼 점증주의자,” .
들은 노력중심의 응답 패턴을 나타낸다 대조적으로 실체주의자들.
은 능력은 개선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들은 성공했을 때 자신의. ,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개인을 능력자로 보고 업무와 개인,
의 능력을 통합하여 긍정적 결과와 충분한 능력을 표현한다 실패.
했을 때 자신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개인을 무력하게 만,
들고 부정적 결과와 부족한 능력이 공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업무와 개인을 분리한다.
실체주의자들이 목적달성의 원인을 고정적인 능력에 귀인시키

는 성향은 오만성 프라이드를 느끼는 소비자가 성공의 원인을 내,
부에 안정적이고 통제될 수 없는 자질 에 귀인시키는 성향과(traits)
상통하고 점증주의자들이 성공의 원인을 노력에 귀인시키는 성향,
은 진정성 프라이드를 느끼는 소비자가 성공의 원인을 스스로 자
신의 행동을 통제한 노력에 귀인시키는 성향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인지연구에서 기억지식은 서로 관련된 개념과 개념 간

의 연결고리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형태이며 개념들은 서로 유기,
적으로 긴 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하나의 개념이 먼저 활성
화되면 연속적으로 다른 개념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된다

는 관점이 프라이드를 느끼는 경우에 어(Collins & Loftus, 1975)
떤 유형의 프라이드를 더욱 느끼는가를 실체주의와 점증주의가 조
절 작용하는가의 연구에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정 감정을 프라이밍 하면 프라이밍이 된 감정과 일치(priming)

하는 행동을 하는 경향 은 기억지(Bargh, Chen, & Burrows, 1996)
식의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목적의 달성으로 프라이밍이 된 감정이
그 감정과 일치하는 행동을 활성화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불변의 자질적 사고를 하는 실체주의자에게 중요한 목적의 성
취로 느껴지는 프라이드는 기억지식의 네트워크에서 성취된 목적
과 안정적 자질이 관련되게 하여 안정적 자질이 활성화되고 목적
성취에 더욱 귀인되고 가변적 사고를 하는 점증주의자에게 목적,
성취로 느껴지는 프라이드는 성취된 목적과 노력이 관련되게 하여
가변적인 노력이 활성화되어 목적성취요인으로 더욱 귀인될 수 있
다 즉 소비자의 중요한 목적의 성취로 느껴지는 프라이드 경험에.
서 안정적 능력에 초점을 두는 실체주의자에게 안정적인 자신의,
우수한 자질이 점증주의자 보다 더욱 활성화되어 목적성취에 활성
화된 자질이 더욱 귀인되고 노력에 초점을 두는 점증주의자에게,
자신이 투자한 노력이 실체주의자 보다 더욱 활성화되어 목적성취
에 노력이 더욱 귀인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중요한 목적성취로 프라이드를 느끼는 상황에서 실< 1> ,
체주의자는 점증주의자 보다 목적성취에 자질을 많
이 귀인시킨다.

가설 중요한 목적성취로 프라이드를 느끼는 상황에서 점< 2> ,
증주의자는 실체주의자 보다 목적성취에 노력을 많
이 귀인시킨다.

실증연구3.

실증연구는 중요한 목적의 달성으로 프라이드를 느끼는 경우와
목적달성의 중요성이 비교적 의식되지 않는 일상생활에서 프라이
드를 느끼는 경우를 대상으로 수행한다 따라서 피험자집단은 중.
요한 목적의 달성에 의해 프라이드를 느끼는 실험집단과 일상생활

에서 프라이드를 느끼는 통제집단으로 구분된다 각 집단에서 프.
라이드를 느낀 이벤트를 기술하게 하고 이벤트기술에 대한 관여,
도 성취감과 프라이드 그리고 점증주의와 실체주의의 정도 목적, , ,
성취에 노력을 귀인시키는 정도와 자질을 귀인시키는 정도가 측정
된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성취감과 프라이드를 느끼는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실험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성취감과 프라이드를
강하게 느끼는 집단임을 확인한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통합된 자료에서 점증주의와 실체주의

의 정도에 대한 설문의 응답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중앙값을 기준,
으로 점증주의자 집단과 실체주의자 집단으로 나누고 중요한 목,
적의 달성과 관련된 실험집단에 대하여 점증주의자 집단과 실체주
의자 집단 간에 목적성취감에 자질을 귀인시키는 정도와 노력을
귀인시키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여 가설 과 를 검증1 2
한다.
그리고 달성한 목적이 일상적인 경우의 통제집단에 대하여 사

고의 틀 간에 목적성취감에 자질을 귀인 시키는 정도와 노력을 귀
인 시키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여 프라이드를 느끼,
는 상황에서 점증주의자 집단과 실체주의자 집단 간에 목적성취감
에 자질과 노력을 귀인시키는 정도의 차이가 달성목적이 중요한
경우에 국한되는가를 탐색한다.

실험집단의 구분과 구성개념의 측정 그리고 조사절차3.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분과 프라이드와 성취감의 측3.1.1.
정절차

중요한 목적의 달성으로 프라이드를 느끼는 실험집단과 일상생
활에서 생활목적을 달성하는 통제집단을 구분하고 피험자에게 연,
구의 목적이 노출되지 않게 한다. Bosmans & Baumgartner(2005)
의 감정조절방법을 사용하여 실험집단에서 피험자들이 프라이드를
느끼게 유도한다.
실험집단에서 피험자에게 어떤 일들이 프라이드를 느끼게①

하는가를 주관식으로 서술하게 하고 과거에 자신에게 중요한, ②
목적을 달성하여 프라이드를 느끼게 했던 이벤트를 기술하게 한
다 그리고 그 이벤트에서 성취감을 느낀 정도와 프라이드를. ③
느끼는 정도를 측정한다 통제집단에서는 피험자에게 자신의. ①
일상생활 이벤트를 기술하게 하고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이벤트②
에서 생활목적의 달성으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을 주관적으로 기
술하게 한다 그리고 일상생활 이벤트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정. ③
도와 프라이드를 느끼는 정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성취감과 프라.
이드를 느끼는 수준이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의 조작이 성공적인가를 탐색한다.

이벤트기술의 관여도와 프라이드를 느끼는 정도의 측정3.1.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이벤트기술에서 관여도를 관여도 관심‘ ’ ‘
도 몰입정도에 대하여 점 척도로 측정하고 합산 평균하여 실험’ ‘ ’ 7
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차이를 검증하여 혼돈 효과를t- (confound)
식별한다.
프라이드를 느끼는 정도는 이 사용한 프Eyal & Fishbash(2009)

라이드 관련 단어를 이용하여 나는 이 이벤트에서 프라이드‘
를 느낀다 나는 이 이벤트에서 자기 존중감(proud) ’, ‘ (self-respect)

을 느낀다 나는 이 이벤트에서 나 자신의 가치 를 느’, ‘ (self-worth)
낀다의 개 문항을 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3 7 (1= , 7= )
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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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감의 측정3.1.3.

성취감은 중요한 목적의 달성에 의해 느껴지는 감정이기 때문
에(Giner-Sorolla, 2001; Maclnnis & Patrick, 2006), Zhang, Chan,

이 목적달성정도의 측정에 사용한 척도를 이 연구의& Guan(2013)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나는 이 이벤트에서 실질적으로 나의 목적‘
을 달성하였다 나는 이 이벤트에서 목적의 달성정도에 만족한’, ‘
다 나는 이 이벤트에서 내가 달성하려는 목적을 달성했다 나는’, ‘ ’, ‘
이 이벤트에서 나의 목적을 충분히 성취했다로 측정하고 또 저자’ ,
가 성취감과 성공을 직접 표현하는 문항 즉 나는 이 이벤트에서, ‘
성취감을 느낀다 나는 이 이벤트에서 성공했음을 느낀다를 추가’, ‘ ’
하여 총 개의 문항을 점척도로 측정한다, 6 7 .

점증주의 및 실체주의의 측정3.1.4.

개개인의 기본적 사고의 틀로 작용하는 점증주의와 실체주의는,
과업영역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개개인의 사고의 틀을 측정하는 일
반척도 와 과업영역에 국한하여(Levy, Stroessner, & Dweck, 1998)
측정하는 특수척도(e.g., Lay Theory of intelligence; Dweck, Chiu,

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는 일반척도가 사고 틀의& Hong, 1995) ,
전반적인 차이를 파악하는데 더 적합하다는 주장(Chiu, Hong, &

을 수용하여 사고의 틀로서 일반척도를 사용하여Dweck, 1997) ,
누가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은 쉽게‘ ,
변하지 않는다 개개인은 모두 특정유형의 사람인데 개개인이 그’ ‘ ,
유형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
다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정의하는 중요한’ ‘ ,
부분은 바뀌지 않는다의 개 문항을 점 척도로 측정한다’ 3 7 .

3.1.5. 목적성취에 귀인시키는 노력 및 자질의 측정

목적의 성취에 노력의 귀인은 작성하신 이벤트의 성공에 무엇‘
이 귀인되는지 아래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주세요의 유도문장을’
이용하고 나의 노력에 의한 성취감 노력에 의한 성공에 프라‘ ,➀
이드를 느낌 나의 우수한 자질에 의해 성취감 내 자신의 자질,②
에 의한 성공에 프라이드를 느낌 기타에서 하나를 선택하게’③
하고 이 아닌 나 을 선택하면 응답한 설문지를 제거하는, ② ③➀
필터문항으로 사용한다.
목적의 성취에 자질의 귀인은 작성하신 이벤트의 성공에 무엇‘

이 귀인되는지 아래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주세요의 유도문장에서’
가 아닌 이나 을 선택한 피험자를 제외하는 필터문항으로② ③➀

사용한다.

목적성취에 노력을 귀인시키는 정도의 측정3.1.6.

은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을 직무에 투여한Cole(2003) (hard work)
시간과 직무와 관련된 활동으로 접근하였다 목적성취에 노력이.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투여한 시간과 직무와 관련된 활동에
초점을 두고 나는 이 이벤트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를 규‘
제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 나는 이 이벤트에서 목적을 달’, ‘
성하기 위해 목적과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였다 이 이벤트에서’, ‘
목적의 성취는 내가 투자한 시간과 활동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
한다의 개 문항을 이용하여 점 척도로 측정된다’ 3 7 .

목적성취에 자질을 귀인시키는 정도의 측정3.1.7.

목적성취에 자질을 귀인시키는 정도의 측정은 소비자의 자질에
초점을 두고 내가 이 이벤트에서 목적을 달성한 것은 타고난 나‘
의 우수한 자질에 기인하였다고 본다 나는 이 이벤트에서 목적’, ‘

의 달성에 필요한 다양한 나의 자질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본다’
나는 이 이벤트에서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나만의 우수한 불변의‘
자질과 갖추어진 자질이 작용했다고 본다의 개 문항에 대하여’ 3 7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전조사와 본 조사3.1.8.

사전조사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20
설문지를 검토하게 하고 오타 문장표현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 ,
여 오타 및 문장의 오류를 수정하였다 본 조사에서 피험자집단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설계되고 각 집단은 명씩 개 피험자, 40 2
분반으로 구성되었고 피험자로 마케팅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160
명의 수강생이 할당되었다 각 분반별로 설문이 끝나고 나면 문화.
상품권을 추첨하여 선물함을 고지하고 설문 후에 추첨을 하여 문,
화상품권을 증정하였다 불성실 응답 설문지는 없었다. .

기초분석과 가설의 검증3.2.

기초분석3.2.1.

실험집단에서 중요한 목적의 달성으로 성취감을 느끼는 이벤트
는 주로 자격증취득 장학금받기 쪽지시험 등이 언급되었고 통제, , ,
집단에서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인 목적의 달성으로 성취감을 느끼
는 이벤트는 약속 지키기 시간 지키기 등이 언급되었다 실험집단, .
과 통제집단의 이벤트기술에서 관여도척도 프라이드를( =.935),α
느끼는 정도척도 성취감척도 를 각각 합산 평균하( =.870), ( =.941)α α
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차이를 검증하였다 참t- (<Table 1>
조 유의수준에서 이벤트의 기술관여도는 집단 간에 차이가). 5%
없어서 기술관여도의 혼돈효과는 없는 것으로 식별되었으며 성취,
감과 프라이드를 느끼는 수준은 집단 간에 차이가 있어서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의 조작은 성공적임을 알 수 있다.
사고의 틀 즉 점증주의와 실체주의의 측정척도 를 합산, ( =.898)α

평균하여 중앙값 보다 큰 응답을 보인 응답자를 실체주의자(4.0)
집단 로 입력됨으로 중앙값 이하의 응답자를 점증주의자 집단(2 ) , (1
로 입력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목적성취에 노력이 기여했다) .
고 생각하는 정도의 측정척도 를 합산평균하고 자질이 기( =.915) ,α
여했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측정척도 를 합산 평균하여 각( =.893) ,α
개념에 대한 측정값으로 사용하였다.

<Table 1> The results of testing construct mean difference

Constructs Groups N Mean S.D t P

Descriptive
involvement

Experiment 80 4.9735 1.28509
1.441 .152

Control 80 4.6667 1.08435

Achieve-ment
Experiment 80 5.3167 1.09133

3.701 .000
Control 80 4.7205 .92401

Pride
Experiment 80 5.3000 .99450

2.524 .013
Control 80 4.9083 .9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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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esults of testing difference between the two theorists in the extent of attributing efforts and traits to realization of pursued goals

Groups Attri-bution Lay theory N Mean S.D t P Correla-tion

Experiment
Trait

Entity 40 4.8167 1.11440
-5.220 .000

r=-.131,
p>.05

Incremental 40 3.5083 1.12720

Effort
Entity 40 4.6333 .83989

3.074 .003
Incremental 40 5.2917 1.06267

Control
Trait

Entity 40 4.7917 .66960
-7.133 .000

r=-.164,
p>.05

Incremental 40 3.5500 .90755

Effort
Entity 40 4.3167 1.15704

1.354 .180
Incremental 40 4.6417 .98243

가설 과 의 검증3.2.2. 1 2

가설 과 가설 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요한 목적의 달성으로 성1 2 ,
취감과 프라이드를 느끼는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사고의 틀 즉 실, ,
체주의자와 점증주의자 간에 목적달성에 자질을 귀인키키는 정도
와 노력을 귀인시키는 정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참t- (<Table 2>
조 실체주의자가 점증주의자 보다 자질을 귀인시키는 정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M실체주의=4.8167, M점증주의=3.5083, t=-5.220,

점증주의자가 실체주의자보다 노력을 귀인시키는 정도가p<.01),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M실체주의=4.4.6333, M점증주의=5.2917, t=3.074,

따라서 가설 과 가설 가 모두 채택되었다p<.01). 1 2 .

추가분석3.2.3.

에서 일상생활에서 목적달성의 경우인 통제집단의 자<Table 2>
료에 의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집단의 자료에서 실체주의.
자가 점증주의자 보다 자질을 귀인시키는 정도가 큰 것으로 분석
되었고 점증주의자와 실체주의자 간에 노력을 귀인시키는 정도,
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실체주의자가 점증주의자 보다,
일상생활에서 자질을 귀인시키는 사고를 많이 하지만 일상적인,
목적의 성취에 노력을 귀인시키는 사고는 점증주의자와 실체주의
자 간에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서 목적의 성취에 자질을

귀인시키는 정도와 노력을 귀인시키는 정도 간의 상관관계분석에
서 상관관계는 통계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프라이드유,
형 간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의 주장과Tracy & Robins(2007)
맥을 같이 하는 결과를 얻었다.

결론4.

연구의 요약4.1.

이 연구는 기존의 감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감정의 기능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자아의식감정으로서 프,
라이드에 관한 연구에서 무엇이 진정성 프라이드와 오만성 프라이
드를 느끼게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프라이드의 유형과 사고의 틀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사고의 틀,
에 따라서 이벤트의 성공에 귀인시키는 요인 즉 노력과 자질이 달
라짐을 가설로 설정하고 실증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실체주의자가 점증주의자 보다 중요한 목적달성에 자질을,

귀인시키는 정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이 채택되었다1 .
둘째 점증주의자가 실체주의자 보다 중요한 목적달성에 노력을,

귀인시키는 정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가 채택되었다2 .
셋째 추가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목적의 성취로 프라이드를 느끼,

는 상황에서 분석하였는데 일상생활에서 목적달성의 경우에서 실, ,
체주의자가 점증주의자 보다 자질을 귀인시키는 정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점증주의자와 실체주의자 간에 노력을 귀인시키는 정,
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체주의자가 점증주의자.
보다 일상생활에서 자질을 귀인시키는 사고를 많이 하지만 일상,
적인 목적의 성취에 노력을 귀인시키는 사고는 점증주의자와 실체
주의자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탐색되었다.

연구의 시사점4.2.

판단과 선택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프라이드를 오만성 프라이
드와 진정성 프라이드로 나누어 접근한 연구가 희박하고 또 소비,
자를 실체주의자와 점증주의자로 구분하여 프라이드에 접근한 연
구는 더욱 희박하였다 본 연구는 실체주의자가 점증주의자 보다.
중요한 목적달성에 자질을 귀인시키는 정도가 크고 오만성 프라이
드를 느끼고 점증주의자가 실체주의자 보다 중요한 목적달성에,
노력을 귀인시키는 정도가 크고 진정성 프라이드를 느낌을 연구하
여 이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마케터에게 관리적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다 마케팅믹스관리에서 감정은 제품의 광고. (Labroo &
와 평가 그리고 브랜드확장에 대Ramanathan, 2007) (Pham, 1988)

한 관심 을 유발할 수 있어서 중요한 요소(Yeung & Wyer, 2005)
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본 연구는 프라이드 감정을 목적의 성.
취에 노력을 귀인시키는 진정성 프라이드와 자질을 귀인시키는 오
만성 프라이드로 구분하고 점증주의 소비자가 실체주의 소비자,
보다 중요한 목적의 성취에 자신의 노력을 더욱 귀인시키고 점증,
주의 소비자 보다 실체주의 소비자가 목적의 중요도에 관계없이
목적의 성취에 자신의 자질을 더욱 귀인시키는 것을 탐색하였다.
따라서 마케터는 실체주의 소비자가 오만성 프라이드를 느끼도록
목적을 성취했을 경우에 목적의 중요도에 관계없이 자질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점증주의 소비자의 진정성 프라이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목적을 달성했을 경우에 점증주의 소비자에게 투자
한 노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연구의 한계4.3.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와 함께 연구의 한계점과 미래의 연
구분야를 갖고 있다.
첫째 일상생활에서 목적의 성취에 노력을 귀인시키는 정도는,

점증주의자와 실체주의자 간에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일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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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목적의 달성에 투여되는 노력과 중요한 목적의 달성에 투여되
는 노력의 의미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점증주의자가 실체주의자 보다 능력은 개선될 수 있다고 믿
고 능력을 개선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많이 할,
수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점증주의자의 사(Dweck, 1999),
고가 실체주의자의 사고 보다 목적의 성취에 노력을 더욱 귀인시
키지 않는 이유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목적달성에 자질과 노력을 귀인시키는 정도가,

점증주의 소비자와 실체주의 소비자 간에 차이가 있는가에 초점이
있었다 따라서 점증주의 소비자와 실체주의 소비자가 목적의 성.
취에 자질과 노력을 귀인시키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품이나 브랜
드의 관리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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