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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nvestigated what factors motivate gamers to participate in a guild and why they continue to be 

engaged as members of the guild. We find that, based on the result of focus group interviews with MMORPG 

gamer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factors play important roles. Considering both prior research and 

the focus group interviews we have conducted, we define social support and character control as in-

dependent variables. Character identity, guild identity, and self-esteem are proposed as mediating variables 

while guild flow and game loyalty as dependent variables. Accordingly, we develop the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and verify them empirically.

Based on our experiences of playing the WoW game, we proposed a research model and conducted 

focus-group interviews (FGIs). FGIs involve formulating a hypothesis and then collecting some relevant data. 

FGIs were conducted face-to-face with students of C University in Korea. We formulated structured interview 

schedules, and the questions were based on our research variables and personal experiences. The questions 

for the interviews encompassed the following areas: (a)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focus group; 

(b) the number of years for which respondents had played online games; (c) the motive for starting a game; 

(d) the number of game-characters assumed by each gamer; (e) the type of game played; and (f) other 

issues such as the reasons for involvement in the play, the willingness to reuse the game in case new versions 

were released, etc. On average, it took two hours to interview each of three groups. A primary set of FGIs 

was conducted with three groups on the premise that there would be some differences caused by character 

race (Horde vs. Alliance) or by playable server (Normal vs. Combat). With respect to the manner of playing, 

we found that guild members shared information, felt a sense of belonging, and played computer games 

for quite a long time through the guild; however, they did not undergo these experiences when 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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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e. Gamers who belonged to a specific guild helped other players without expecting compensation for 

that, freely shared information about the game, gave away items for free, and more generous with other 

members who made mistakes. The guild members were aware of the existence other members and experi-

enced a sense of belonging through interactions with, and evaluations from, other players. It was clear that 

social support was shown within the guild and that it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major research variabl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irst FGIs, a second set of in-depth FGIs was carried out with a focus on the 

psychology of the individual within the guild and the social community of the guild. The second set of FGIs 

also focused on the guild’s offline meetings. 

Gamers, over all, recognize the necessity of joining a community, not only off-line but also online world 

of the guild. They admit that the guild is important for them to easily and conveniently enjoy playing online 

computer games. The active behavior and positive attitudes of existing guild members can motivate new 

members of the guild to adapt themselves to the guild environment. They then adopt the same behaviors 

and attitudes of established guild members. In this manner, the new members of the guild strengthen the 

bonds with other gamers while feeling a sense of belonging, and developing social identity, thereby. It was 

discovered that the interaction among guild members and the social support encouraged new gamers to 

quickly develop a sense of social identity and increase their self-esteem. The guild seemed to play the role 

of socializing gamers. Sometimes, even in the real world, the guild members helped one another; therefore, 

the features of the guild also spilled over to the offline environment. We intend to use self-esteem, which 

was found through the second set of FGIs, as an important research variable.

To collect data, an online survey was designed with a questionnaire to be completed by WoW gamers, 

who belong to a guild. The survey was registered on the best three domestic game-sites: ‘WoW playforum,’ 

‘WoW gamemeca,’ and ‘Wow invent.’ The selected items to be measured in the questionnaire were decided 

based on prior research and data from FGIs. To verify the content of the questionnaire, we carried out 

a pilot test with the same participants to point out ambiguous questions as a way to ensure maximum accuracy 

of the survey result. A total of 244 responses were analyzed from the 250 completed questionnaires. The 

SEM analysis was used to test goodness-of-fit of the model. 

As a result, we found important results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statistics, social support had statisti-

cally significant impacts on character control, character identity, guild identity and self-esteem. Second, char-

acter control had significant effects on character identity, guild identity and self-esteem. Third, character 

identity shows its clear impact on self-esteem and game loyalty. Fourth, guild identity affected self-esteem, 

guild flow and game loyalty. Fifth, self-esteem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guild flow. These days, the 

number of virtual community is rising along with its significance largely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online 

games. Accordingly, this study is designed to clarify the psych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gamers within 

the guild that has been generally established by gamers to play online games together.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hips in which social support influences guild flow or game loyalty through 

character control, character identity, guild identity, and self-esteem, which are present within a guild in the 

MMORPG game environment.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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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character identity, guild identity and self-esteem are proven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was found 

that character control improves character identity, guild identity and self-esteem. Among the seven variables, 

social support, which is derived from FGI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is study. With the active support of 

other guild members, gamers can improve their ability to develop good characters and to control them. 

Second, character identity has a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and game loyalty, while guild identit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self-esteem, guild flow and game loyalty. Self-esteem affects guild flow.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character and guild identities become, the greater the self-esteem is established. Contrary 

to the findings of prior research, our study results indicat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identity 

and guild flow is not significant. Rather, it was found that character identity directly affects game players’ 

loyalty. Even though the character identity had no direct effect on increasing guild flow, it has indirectly 

affected guild flow through self-esteem. Th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guild flow in-

dicates that gamers achieve flow, i.e., a feeling of pleasure and excitement through social support.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of this study should be noted. First,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were used to conduct this study. Through FGIs, it was observed that both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are important variables. Second, because guilds had been rarely studied,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online community.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 six hypotheses (H1, H5, H6, H7, 

H8, and H11) setup based on FGI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us, we can suggest the corresponding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as a guideline for follow-up research. 

Our research is significant as it has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social support of the guild members 

is important when establishing character control, character identity, guildidentity and self-esteem. It is also 

a major variable that affects guild flow and game loyalty. Second, character control when improved by 

social support shows notable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character identity, guild identity and self-esteem. 

Third, character identity and guild identity are major factors to help establish gamers' own self-esteem. Fourth, 

character identity affects guild flow through self-esteem and game loyalty. The gamers usually express them-

selves through characters; the higher character identity is, the more loyalty a gamer has. Fifth, guild identity, 

established within the guild, has clear effects on self-esteem, guild flow and game loyalty. Six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are employed to conduct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focus group interviews 

and SEM analysis, we find that the social support by guild members and psychological factors are significant 

in strengthening the flow of guild and loyalty to the game. As such, game developers should provide some 

extra functions for guild community, through which gamers can play online games in collaboration with one 

another. Also, we suggest that positive self-esteem which is built up though social support can help gamers 

achieve higher level of flow and satisfaction, which will consequently contribute to minimizing the possibility 

for the players to develop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guild they belong to.

Keywords : MMORPG, Guild, Social Support, Social Identity, Self-esteem, F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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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RPG에서 길드 구성원들의 사회  지지와 심리  요인들이 

로우  충성도에 미치는 향

강 주 선, 고 윤 정, 고 일 상

Ⅰ. 서  론

최근 인터넷은 우리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정보검색, 이메일, 쇼핑, 게임, 미니홈피, 커

뮤니티활동 등 개인의 지식창조활동, 취미생활 

등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 업, 커뮤니 이션 등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해주는 

요한 매개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

용한 취미생활 가운데 온라인 게임을 들 수 있는

데, 온라인 게임이용자의 수요가 증함에 따라 

게임시장도 더불어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

르의 게임들이 출시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 간에 상호작용을 필요

로 하는 형태의 게임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

한 게임을 선호하는 이용자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게임유형은 다른 사람들과 끊

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인 계 형성, 커뮤니

이션 등이 결여되기 쉬운 온라인 환경의 단 을 

보완해  수 있는 정 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한 기존에 온라인 게임을 부정 으로 바

라보던 시각들이 차 으로 온라인 게임을 하

나의 여가활동으로 인식하는 분 기로 확산되고 

있으며, 게임을 통한 사회  계 형성과 가상공

동체의 증가 상이 나타나고 있다[KGDI, 2006]. 

정보기술 이론의 에서 볼 때 사회  계 

형성과 정보기술의 사용  채택은 최근 정보시

스템 연구에 있어 매우 요한 변수로 간주되어 

왔다[Lee and Kwon, 2006]. 주목할만한 은 커

뮤니 이션을 제로 하는 상호작용에 의한 사

회  향을 수용하고 있다는 이며[Choi, 2001; 

Um et al., 2005], 온라인 게임을 단순한 사람과 기

술의 계로 악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게임과 

이어의 계를 하나의 가상사회와 그 사회

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계로 악했다는 것이다

[Lee and Kwon, 2006]. 이러한 은 온라인 게임 

이어에 의해 형성되는 커뮤니티의 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에서 잘 다 지고 있다[Hsu and Lu, 

2005; Lee et al., 2003].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여 정보공유  업 등 사

회  교류가 이루어지는 표 인 게임분야로는 

“ 규모 다 사용자 온라인 역할수행게임(Massi-

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MMORPG)”이 있다. MMORPG는 2천여 명이 넘

는 량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이 게임하는 공간은 연속  세계라 불

리는 가상공간으로 사용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

는 캐릭터에 의해 자신이 이하고 있는 가상

공간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동시에 사용자들의 

캐릭터도 이 세계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을 뿐 아

니라 사용자의 참여 여부와 상 없이 지속 으

로 변화한다[Yee, 2006]. MMORPG는 네트워크 

상에서 클라이언트가 통신망을 통해 호스트 컴

퓨터(게임서버)에 속한 후 다수의 이어가 

동시에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게임이다. 이는 

이어와 이어간의 개인용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일  일 형태의 게임 방식에서 벗어나 호

스트 컴퓨터에 다수의 이어가 속한 후, 일 

 다수로 혹은 다수  다수로 이어들이 새

로운 사이버 세계를 스스로 구축하고 그 곳에서 

서로 경쟁하며 력하고 때로는 갈등을 유발하

는 게임을 말한다[Um et al., 2005].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사회  교류가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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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상커뮤니티 형성을 통해서 게이머들 간의 

활발한 커뮤니 이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

반 으로 규모의 사용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

는 온라인 게임에서는 게임을 하는 동안 업과 

조정을 한 커뮤니 이션이 자주 일어나기 때

문에 많은 게임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의 향을 

받기도 하고 향을 미치기도 한다[Yee, 2006]. 

이처럼 MMORPG에서 업과 조정을 가능  하

는 매개체가 길드(guild)라는 제도이다. 길드는 

특정 게임을 한 이어들의 커뮤니티이며, 

MMORPG에서 공통의 심사를 가진 이어

들이 집단을 이루어 정보의 공유 등이 이루어지

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역할을 하고 있다[Jo et al., 

2007].  혼자 게임을 하는 것에 비해 이러한 게이

머들 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즉 길드구

성이 그들 간의 정보공유와 력을 용이하게 하

고, 지루하지 않고 오랫동안 게임을 즐길 수 있도

록 하는 역할을 한다.  

길드에 한 국내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

며, 국외 연구는 기단계 수 이라고 할 수 있으

며[Jo et al., 2007; Nardi et al., 2007], 그 밖에 온

라인 게임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온라인 게임

의 디자인에 한 연구[Wu and Li, 2007; Lee et 

al., 2003], 독에 한 연구[Lo et al., 2005; Lee 

et al., 2003], 라이 스타일에 한 연구[Griffiths 

et al., 2004]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게임 

환경과 게임에 한 인식변화로 게임 상에서 사

회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길드를 심

으로 게이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요인들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은 연구목 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어떠한 요인들이 게이머들을 길드에 참

여하도록 하며, 지속 으로 길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게임 이를 한 길드 형성을 통해 

길드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정보공

유와 력이 이루어지는데, 길드 내에서 나타나

는 사회  지지요인이 캐릭터 통제력, 캐릭터 동

일시, 길드 동일시, 자아존 감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게이머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캐릭터에 

한 통제력이 캐릭터 동일시, 길드 동일시, 자아

존 감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넷째, 길드에서 나타난 심리 인 요인들이 길

드 로우  게임 충성도와 어떠한 계가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섯째, 연구목 을 해결하기 해 포커스 그

룹 인터뷰를 통해서 비  자료 수집  연구가

설 설정, 새로운 변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

다. 우선, 상호  교류를 통한 게임유형과 련하

여 길드, 사회  지지, 사회  동일시, 자아존

감에 한 문헌을 고찰하 다. 다음으로,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통해 심층연구를 하 으며, 이를 

통해 연구모형과 가설을 제시하 다. 연구모형과 

가설검증을 하여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 으며 

응답자료의 분석과 구조방정식모델(SEM)을 이용

하여 연구모형의 체 인 구조를 검증하 다. 

마지막으로 검증된 내용을 요약하여 논의, 시사

, 한계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 다.

Ⅱ. 문헌 연구

2.1 길드 련 연구

MMORPG는 가상공간에서 많은 게이머들이 각

자의 캐릭터를 생성하여 서로 상호작용하는 온라

인 역할수행 게임이다. MMOGCHART.COM[2006]

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게임들 에서 재 게임 시

장에서 선두 시장에 치하는 게임으로는 World 

of Warcraft(WoW), Lineage, RuneScape 등이 있다. 

MMORPG는 개발자들의 심사로 여겨지고 있

는데, 재 게임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각각의 게

임들은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있지만, MMORPG

의 장르 인 특징만큼은 모든 게임들이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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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지고 있다. 이 특징들 에서 오 라인 게

임에 비해서 두드러진 것은 바로 ‘길드' 제도이다

[Jo et al., 2007]. 길드라는 개념을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 요한 요인으로 두되고 있는 가상커

뮤니티라는 개념과 연결지어 보면, 다음의 세 번

째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게임에 

해 선행연구들이 다룬 커뮤니티 유형은 첫째, 

게임업체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둘째, 

게이머들이 만든 커뮤니티 사이트, 셋째, 게임 

잉 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기 해 형성된 길드

라 불리우는 커뮤니티가 있다. 

길드에 소속된 길드 구성원들은 게임에 속

하여 게임내의 가상공간에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

거나 정기 으로 함께 게임을 하기도 한다[Nardi 

et al., 2007]. 길드란 게임 상에서의 여러 게이머

들과 언제나 함께 실시간 상호작용하기 해서 

형성된 가상 커뮤니티이다[Nardi et al., 2007]. 

Lee et al.[2003]은 공동체 의식이라는 개념을 사

용하여 사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해서는 

요하게 언 하고 있지만, 언제나 함께 게임을 하

는 길드개념에 해서는 명확하게 언 하지 않

았다. Lee and Kwon[2006]은 게임 사용자의 게

임 벨과 아이템이 게임 참여에 향을 주는 요

인으로 보고 유와 로우가 재사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그러나 MMORPG의 장르  

특성상 게임 벨과 아이템은 일차 인 요소일 

뿐이며, 더욱 요한 것은 사용자들간의 상호작

용을 장려하는 길드가 게임을 지속하게 하는 요

인이다. Jo et al.[2007]은 길드란 특정 게임을 

한 이어들의 커뮤니티라고 정의했으며, 길드 

내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을 두 가지 략인 통제

강화 략(control enhancing strategy) 과 상호작

용강화 략(interaction enhancing strategy)을 세

워서 통합모형을 제시했다. 길드 개념에 해서 

정리하면, 길드를 형성한 구성원들은 언제나 함

께 게임을 하는[Nardi et al., 2007]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클랜(Clan: 씨족, 일족, 당 )의 개념으로

도 쓰이며, 길드 구성원들 간의 더 나은 커뮤니

이션을 한 길드 인스턴스 메신 와 채 서비

스를 구성하고 있다[Brignal and Valey, 2007]. 

Williams et al.[2006]은 와우(WoW) 게이머들을 

상으로 길드의 사회  동태를 조사하기 해 

민속학  연구방법을 통해서 이어와의 길드

의 유형학을 개발하 다. 사회  상호작용은 길

드생활을 즐김으로써 증가되고, 게임 이어들

은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데, 와우 게

임은 이러한 사회성을 띄고 있는 게임임을 발견

하 다. 

선행연구들을 조사한 결과 길드에 한 국내

연구는 매우 미흡하며, 국외에서는 이제 심을 

보이고 있는 수 이다. 이 연구에서는 게임 상에

서 게이머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길드형

성을 게임의 충성도의 주된 원인으로 간주하고, 

게이머들의 상호작용 인 측면인 사회  지지와 

길드 동일시, 게이머 개인 인 측면인 캐릭터 통

제력, 캐릭터 동일시, 자아존 감에 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한다.

2.2 길드에 한 심리  요인

2.2.1 사회  지지 

사회  지지 이론(social support theory)은 심

리학에서 다 지고 있는데, 사회  지지에 한 

심은 정신 건강에 한 심, 특히 스트 스와 

응의 계를 재하는 요소로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었다. 사회  지지란 한 개인이 그가 가

진 인 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정  자

원이다[Cohen and Hoberman, 1983].

Cohen and Hoberman[1983]은 사회  지지의 

기능별 유형을 ①정서  지지(emotional support), 

②정보  지지(informational support), ③도구  

지지(instrumental support), ④평가  지지(ap-

praisal support)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정

서  지지는 정서  공감을 표 하거나 존 과 

사랑을 표 함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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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정보  지지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충고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도구  지

지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구나 재원을 제공하

는 것이며, 평가  지지는 타인에게 비추어진 자

신의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에서 사회  지지는 독특한 측면을 가

지고 있는데, 인터넷 이용자들은 실제 세계에서

는 거의 알지 못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에게 

정보, 지원, 교제, 소속감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LaRose et al., 2001].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다

른 사람을 돕는 이유  하나는 인터넷에서의 지

원과 정보의 제공과정이 개인의 정체성을 표

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Park and Kim, 2005]. 

특히 기술  문성이나 지원  행 가 개인의 

자아 정체성의 인 부분으로 인식되는 경

우에는 그러하다. 가상 커뮤니티 역시 지속 인 

사회  계를 제공하며, 이러한 사회  계 속

에서 개인들은 오 라인에서와 같은 사회  지

지를 교환하게 된다[Swickert et al., 2002]. 가상 

커뮤니티는 새로운 거집단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으며, 회원들에게 사회  지지원의 역할을 수

행함으로써 심리 ․정서  응에 도움을 다

[House, 1981]. 가상 커뮤니티에서 구성원들은 그 

심사에 한 정보와 지식의 교류를 통해 커뮤

니티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며, 이 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사회  지지가 교환된다[Park and Kim, 

2005]. 

가상 커뮤니티 개념이 게임에서의 길드와 일

맥상통하며, 본 연구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

해서 Cohen and Hoberman[9831]의 사회  지지 

상이 길드 내에서 나타남을 발견하 다. 즉 길

드내의 길드 구성원끼리 게임정보를 공유하고, 무

료로 아이템을 주거나, 고 벨의 게이머가 기꺼

이 시간을 할애하여 벨의 게이머를 도와주

고,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들을 평가하는 등

의 사회  지지 상을 발견하 다. 따라서 사회  

지지를 요한 연구변수로써 사용하고자 한다.

2.2.2 사회  동일시 

사회 심리 인 에서 시작된 동일시 연구들

의 부분은 조직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Mael and Ashforth, 1992]. 

사회  동일시란 다양한 개념으로 세분화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특정 사회 집단에 한 소속감

이나 연결의식(sense of connetedness)을 지각하

고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이 소속된 집단과 운명

을 함께하고 성공이나 실패도 함께 경험하면서 

그 조직과 자신이 일체감을 갖고 있다고 지각하

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시는 개인  동일시와 사회  동일시로 

구분될 수 있는데[Choi and Lee, 2007; Lee and 

La, 2002], 개인  동일시는 제품  서비스의 이

미지가 응답자 자신의 자아이미지에 얼마나 일치

하는지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Lee and La, 

2002]. 사회  동일시란 그룹 멤버십을 해 그들 

자신의 감정 이고 가치 요성을 가진 어떤 특

정 사회그룹에 소속되어있는 개인의 지식으로 

정의된다[Adams and Hogg, 1990].

동일시에 한 연구로는  조직 련 분야[Mael 

and Ashforth, 1992; Fisher and Sonn, 1999],  

온라인 환경 련 분야[Frank and Sugiyama, 2001; 

Choi and Lee, 2007],  가상 공동체에 한 연

구[Park and Eu, 2003] 등이다. 온라인 환경에서

의 동일시에 한 연구 부분은 사회  동일시

에 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Choi and 

Lee, 2007]. 

커뮤니티에 한 동일시는 커뮤니티를 인식하

는 심리  기제의 요한 역을 차지하고 있다

[McMillian and Chavi, 1986]. 특히 동일시는 커

뮤니티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거나 

다른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감정  연결을 지어 

커뮤니티에 한 책임감과 몰입(commitment)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Obst and White, 2005]. 

커뮤니티 동일시의 강도는 커뮤니티에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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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심리  집착을 반 하는 것으로[Hogg and 

Abrams, 1988; Tajfel and Turner, 1986],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며, 개인들을 커뮤

니티의 필요성에 더욱 가까워지도록 유도하게 

된다.

조직행동에서는 조직의 멤버에 의해 형성된 자

기범주화(self-categorization)의한 로서 사회  

동일시의 인지  구성요소에 한 개념을 제시했

다[Bergami and Bagozzi, 2000]. Bergami and 

Bagozzi[2000]는 사회  동일시 개념을 인지 , 감

정 , 평가  요소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했는데, 

가치있는 그룹이라는 에서 사회  동일시는 

동일시 유지를 지속하는 행 를 자극한다고 지

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시 이론을 토 로 MMOR 

PG 환경에 맞게 개인  동일시를 캐릭터 동일시

로, 사회  동일시를 길드 동일시로 정의하여 조

사하고자 한다.

2.2.3 자아존 감 

자아존 감(self-esteem)이란 자신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여기는 정도, 즉 자아에 한 높은 가치

를 두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Rogenberg, 1965]. 

높은 자아존 감을 가진 사람은 심리  어려움

으로부터 자신을 효과 으로 보호할 수 있고, 스

트 스의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되며, 스트 스에 

극 으로 처하고 해결하려는 동기가 강하다. 

Maslow[1967]의 동기화 이론에 의하면 자아존

감 욕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기에 한 

존 과 타인으로부터의 존경이다. 자기에 한 

존 이란 개인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능력, 신뢰감, 개인 인 힘, 합성, 성취, 독립, 

자유 등의 개념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들

이 충족되면 사람들은 자기 가치감, 확신감을 가

지며 자신이 능력있고 유용하며 요한 사람이

라고 느끼며,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열

등의식, 무력감, 나약함 등을 경험한다. 타인으로

부터의 존경이란 수용, 주목, 평 , 인정 등의 개

념을 포함하며, 타인들로부터 좋게 인식되고 평

가받음으로써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

끼는 것이다. Maslow[1967]는 건 한 자아존

감이란 개인의 실제 능력을 근거로 타인들로부

터 얻어 낸 존경에 근거하여 타인으로부터 받는 

존경보다는 자신에 한 자아존 감이 더욱 

요하다고 하 다.  

스포츠나 무용 장에서 연구된 사례를 보면, 

Schmidt and Stein[1991]의 즐거움이나 만족 등 

정  정서가 몰입에 미치는 향, Kim[2000]의 

공무용이 신체  자기효능감과 자아존 감에 

미치는 향 등이 있다. 

다소 부정 인 향을 우려하는 게임도 스포츠

와 무용과 같이 즐거움을 주는 요소로써 자아존

감과 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다른 장르 게임

에 비해 사회  상호작용을 많이 요구하는 MMO 

RPG 게임은 본 연구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

해서 확인한 자기 가치감, 평 , 타인들로부터의 

인식, 평가 등 자아존 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게임이다. 게임의 가상공간에서 자신에 해 

정 으로 평가하고 높은 수 의 자아존 감을 

보이는 게이머들은 온라인 게임 독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사고와 감정, 행동 등을 의식 으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조 할 수 있는 로우 상태

를 경험할 것이다.

MMORPG 게임에서 게이머들은 스스로 선택

한 캐릭터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게이머들과 지속 으로 상호작용한다. Hwang 

[2000]은 온라인 게임공간에서 가상의 캐릭터나 

아바타를 만들고 자신의 정체성을 실험하며 통

제할 수 있다는 느낌과 경험이 인간에게 강한 몰

입을 유도한다고 한다. 한 Young[1997]은 게임

을 통해 타인의 인식과 향력을 획득할 수 있다

는 이 온라인 게임에 몰입을 가져오는 요인이

라고 지 한다. 

길드내에서 길드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인

해 형성될 수 있는 자신의 가치평가와 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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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평가를 통해 길드 로우를 경험할 것이며 

게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길드에서 높은 자

아존 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그 길드에

서 가치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쉽

게 게임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길드에 한 로우와 게임을 지속하게 

하는 요한 변수로서 자아존 감을 사용하고자 

한다. 

Ⅲ. 포커스 그룹 인터뷰

FGI(focus group interview)는 몇 사람을 동시

에 면 하여 그룹의 결합에 의해서 야기된 각 개

인의 반응을 탐구하는 것으로 양 조사의 가설

설정과 비  자료수집을 한 기법이다. FGI는 

특정 목 을 해서 비된 화제를 그 목 에 따

라 소수인(통상 4～8)의 그룹에서 화하는 방법

으로, 집단의 이 을 활용하여 그룹 멤버가 상호 

향을 미치도록 장면을 만들어 주고, 비구성

인 근법에 의해 얻은 개개인의 반응을 통합하

여 가설의 추출과 검증 등 그때 그때의 목 에 

따라서 찰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Kim, 1995]. 

FGI를 실시하기 에 8개월 동안 와우 게임 경험

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제기하 으며, 두 차례에 

걸쳐서 FGI를 실시하 다. Williams and Skoric 

[2005]은 게임 련 연구자들은 게임을 하지 않고

서는 어떤 의문을 가져야 할지 알 수 없으며, 게

임언어를 해독하기 어렵고, 게임 메커니즘을 알 

수 없으며, 게임에 한 어떠한 사회  환경의식

도 갖기 어렵기 때문에, 게임을 직  경험해 보아

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게임 경험과 게이머

들의 인터뷰를 통해 좀더 심층 으로 연구변수

를 도출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고자 하 다. 

3.1 1차 FGI 

1차 FGI에 의하면, 종족(호드, 얼라이언스)별

과 이용서버( 쟁서버, 일반서버)별로 응답차이

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인

터뷰를 했다. 그룹 특성은 각각 4명씩 구성한 그

룹 1, 2, 3 모두 24～26세의 20  반의 연령층

이며, 와우 게임을 2년 이상 장기간 이용한 응답

자들이다. 응답자들의 캐릭터 벨은 모두 최고 

벨인 70 벨이며, 캐릭터 보유수는 70 벨의 최

소 5개 이상이며, 하루평균게임시간이 5시간 이

상인 하드코어 게이머들에 해당된다. 그룹 1과 그

룹 3은 일반서버에서 게임을 하는 호드 종족 게

이머들이며, 그룹 2는 쟁서버의 얼라이언스 종

족 게이머들이다. 연구 인 길드의 측면에서 

세 그룹 모두 동질집단으로 별 다른 응답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족별과 이용서버별도 

그룹간 응답차이가 없는 것으로 단하 다. 캐

릭터의 벨차이는 이어의 게임지식수 과 

숙련도의 차이일 뿐, 차 으로 ‘ 티1)’나 ‘길드’

를 통해 서로 력하여 게임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형태(솔로잉/길드)에 따른 차

이로는 솔로잉보다는 길드를 통해 정보공유가 이

루어지고, 소속감을 느끼고, 길드 구성원들의 지

원을 통해서 오랜 시간 게임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채 에서의 티 형성시 조직력이 

좋을 경우 결국 그들 간의 새로운 길드를 형성하

여 인간 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특정 아이템(백골말, 천골말)을 획득했을 때 

장에서 자랑하게 되면, 주변에서 부러움을 표

시하는 등 자신의 캐릭터에 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고 클래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자신과 캐릭터를 동일시함을 알 수 

있다. 

1차 FGI의 길드의 특징들을 정리해보면, 하나

의 길드에 소속되어서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은 채 다른 이어들을 도와주고, 게임에 

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며, 무료로 아이템을 지

원해주며, 길드 구성원의 실수가 쉽게 용서된다. 

1) 임의의 최  5명의 이어들이 일시 으로 형성하

는 그룹, www.worldofwarcra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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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호작용과 다른 게이머들의 나에 한 

평가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와 길드소속감을 인

식하게 된다. 즉 Cohen and Hoberman[1983]이 

말한 사회  지지가 길드 내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고, 이는 하나의 요한 연구변수로써 용하

고자 한다. 1차 FGI의 결과를 바탕으로 2차 FGI

에서는 길드 내에서의 개인의 심리 인 측면과 

길드라는 사회공동체 인 측면에서 좀 더 심층

으로 인터뷰를 하 다.

3.2 2차 FGI

2차 FGI는 1차 FGI에 참여했던 일반서버의 호

드 종족인 그룹 1과 그룹 3을 상으로 길드, 오

라인 모임 등에 을 두고 인터뷰를 했다. 2

차 FGI에 의하면, 길드는 실생활에서의 커뮤니

티 가입의 필요성들이 게임의 길드에서도 그

로 나타나고, 길드의 평 을 요시하고, 게임을 

쉽고 편하게 즐기기 해서 길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길드는 유 감과 소속감의 

경우, 신규 길드 구성원이더라도 기존 길드 구성

원들의 극 인 행동과 태도들이 신규 길드 구

성원에게 쉽게 길드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동

기로써 작용하며, 기존 길드 구성원들의 행동과 

태도들이 신규 길드 구성원에게 그 로 이되

기 때문에, 신규 길드 구성원은 빨리 유 감과 소

속감이 생기므로 사회  동일시 상을 가져옴

을 알 수 있다. 

길드는 길드 내에서 이루어지는 길드 구성원

들과의 정보공유와 력과 같은 상호작용과 사

회  지지로 인해 사회  동일시와 자아존 감

을 빨리 갖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즉 길드는 하나의 게이머를 사회화시

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길드의 

특성이 오 라인 상에서도 그 로 용되어, 길

드 구성원에게 실 인 도움을 주고받는 상

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차 FGI를 통해서 발견

한 새로운 변수인 자아존 감을 하나의 요한 

연구변수로써 용하고자 한다.

Ⅳ. 연구모형  가설설정

4.1 연구모형

온라인 게임을 심으로 많은 연구[Griffiths, 

2004; Lo et al., 2005; Wu and Li, 2007; Kim et 

al., 2003; Um et al., 2005; Lee et al., 2003; Choi 

et al., 2001]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

근 온라인 게임상에서 사회  교류가 이루어지

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게임이 증가하고 있는

데 MMORPG 게임을 다룬 연구는 거의 미흡할 

뿐만 아니라, MMORPG 게임에서 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길드 개념에 한 연구도 미흡하다[Jo 

et al., 2007; Nardi et al., 2007; Williams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GI를 통해서 발견

한 사회  지지 요인과 자아존 감 요인이 길드 

내에서 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고려하여, 

사회  지지가 캐릭터 통제력, 캐릭터 동일시, 길

드 동일시, 자아존 감을 매개하여 길드 로우 

 게임 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Adams and Hogg, 1990; 

Csikszentmihalyi, 1990, Cohen and Hoberman, 

1983; Hoffman and Novak, 1996; Jo et al., 2007; 

Mael and Ashforth, 1992; Pierce et al., 2001; 

Rogenberg, 1965; Park and Kim, 2005; Choi et 

al., 2001]와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를 토 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개발하 다.

4.2 가설

4.2.1 사회  지지와 캐릭터 통제력, 캐릭터 

동일시, 길드 동일시, 자아 존 감과의 

계

사회  지지란 사랑이나, 정보, 물질  원조 등 

사회  계를 통하여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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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는 모든 형태의 정 인 자원을 말하며, 이를 통

하여 인간의 기본 인 사회  욕구를 충족하고, 

환경에 한 통제감을 제공해 으로써 인간의 

응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다[Park, 2000]. 교육

심리학 측면에서 사회  지지에 한 연구를 보

면 지지 제공자 유형과 지지 유형에 해서 연구

되어지고 있는데,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은 청소년은 정 인 자아개념과 자아 통제

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Bell and Longfellow, 

1984]. 아버지와의 정 인 계를 가진 아동은 

높은 수 의 자아 존 감과 자아 통제, 지 발달, 

그리고 래 계와의 만족과 상 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Parke, 1981]. 같은 소속인 길드

구성원들의 캐릭터에 한 정보 , 물질  지지

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캐릭터에 한 통제력은 

높아질 것으로 기 된다. 

사회  계 속에서 개인이 사회  지지나 자

원들의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가 많을수록 심리

 안녕을 리고 정 인 사고를 하게 되며, 타

인에게서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사람

은 상 으로 그 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스트

스 사건들과 부정 인 향을 더 잘 견디는 경

향이 있다. 가상커뮤니티 역시 지속 인 사회  

계를 제공하며, 사회  계 속에서 개인들은 

오 라인에서와 같은 사회  지지를 교환하게 된

다[Swickert et al., 2002]. Park and Kim[2005]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동일시에 향을 미치는 변

수로는 사회  지지를 제시하고, 사회  지지가 

인터넷 커뮤니티 동일시  자아존 감과 몰입

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 

사회  지지에 한 지각은 타인에게 존 되

고 수용되는 사람임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자아

존 감을 강화시켜  수 있다. Cohen and Wills 

[1985]는 어떤 사건을 개인이 스트 스라고 평가

하 을 때 무기력감을 느끼거나 자아존 감이 

을 받으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회  지지

는 스트 스의 자아존 감 을 상쇄시키고 자

아존 감을 증 시켜 심리  이득을 얻게 한다

고 말하고 있다. 이에 길드에서 사회  지지는 자

아존 감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 된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사회  지지가 조

직 구성원들의 동일시에도 향을 미친다는 연

구 결과가 있다. Sanders[1975]에 따르면 커뮤니

티 구성원은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

족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구성원은 심

리  측면에서 커뮤니티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문

화  측면에서 구성원들이 커뮤니티의 가치와 규

범  목표를 공유하여 일체감이 생겨나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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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 몰입을 하게 된다. Wiesnfeld et al.[2001]은 

인터넷 공간에서 작업자들 간의 조직에 한 동

일시에 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 공간의 작업자

들의 친교에 한 욕구와 조직에 한 동일시와

의 계를 사회  지지가 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Park and Kim[2005]는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구성원들이 사회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게 되면 구성원들

의 조직에 한 동일시도 높아짐을 주장하 다.

Cohen and Hoberman[1983]의 정서  지지, 정

보  지지, 도구  지지, 평가  지지 등의 사회

 지지 상은 길드내의 신입구성원들  기존

구성원들에게 캐릭터를 조작하는 방법  퀘스

트를 수행하는 방법 등에 해 정보를 제공해

으로써 나타날 수 있다. 길드구성원들의 사회  

지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캐릭터에 한 통제력

이 향상될 것이며, 나 자신을 반 하는 캐릭터에 

한 동일시가 커질 것이다. 길드를 통해 길드 구

성원들로부터 사회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길

드에 한 동일시가 높아질 것이다. 사회  지지

와 캐릭터 통제력의 계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FGI 결과를 바탕으로 H1을 설정하 으며, H2, 

H3, H4는 선행연구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 다.

H1 : 사회  지지가 향상될수록 캐릭터 통제

력은 향상될 것이다.

H2 : 사회  지지가 향상될수록 캐릭터 동일

시는 향상될 것이다.

H3 : 사회  지지가 향상될수록 길드 동일시

는 향상될 것이다.

H4 : 사회  지지가 향상될수록 자아존 감은 

향상될 것이다.

4.2.2 캐릭터 통제력과 캐릭터 동일시, 길드 

동일시, 자아존 감과의 계

Weisz et al.[1996]에 따르면 사람들은 때때로 

개인  자율성을 제한하고, 그 신 타인․ 상 

는 환경 세계의 여러 조건들과의 연합 는 일

치를 증가시키는 행 를 통해서 기존 실에 

응하려는 이차  통제를 추구하기도 한다. Weisz 

et al.[1996]이 제안한 지각된 통제의 2단계 모델

에 의하면, 일차  통제는 자아의 욕구에 맞도록 

객 인 환경조건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이고, 이

차  통제는 환경과의 합도를 최 화시키기 

해 자아를 일치시키려는 시도라고 했다. 통제

는 자아 개념과 자아 존경에 필요 불가결한 인간

의 심리  욕구이다[Bandura, 1997]. 이에 게이머

는 단계별로 변화된 환경에 응하기 한 캐릭

터 통제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높은 자아존 감을 

갖게 될 것이다. 

통제개념은 목표 상물을 직 으로 조작하

는 것과 련이 있다[Pierce et al., 2001, 2003]. 소

비자들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자아-규정의식을 느끼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커뮤니 이션하게 된다[Mun and Lim, 2005]. 소

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해 으로써 제품의 특징과 

매력에 동요되어 제품이나 랜드에 동일시를 

느끼게 되듯이, 나 자신의 이미지를 반 하고 있

는 캐릭터를 직  조작하고 통제함으로써 캐릭

터에 한 동일시를 느끼게 될 것이다.  

특정 랜드에 련이 있거나 심을 가진 사

람들이 모인 집단인 랜드 커뮤니티는 소비자

들이 랜드 커뮤니티를 통해 생활속에서 다양

한 방법으로 랜드를 체험하는 동안 랜드 커

뮤니티와 일체감을 경험하게 된다[Muniz and 

O’Guinn, 2001]. 길드구성원들의 사회  지지를 

통해서 얻은 캐릭터 통제력을 실제 길드생활에

서 용해보고 체험해 으로써 그 길드의 일원

으로서 동일시를 느끼게 될 것이다. 

MMORPG에서의 게이머는 자신의 캐릭터를 

잘 조작하기 해 그들 스스로 노력하고, 캐릭터

의 벨이 높아질수록 변화된 환경에 응하기 

해 캐릭터에 한 통제력은 더욱 향상되고, 결

국 캐릭터와 나 자신과의 동일시, 길드와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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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아존 감을 형성하는 데에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캐릭터 통제력과 캐릭터 동일시, 길드 

동일시, 자아존 감과의 계는 본 연구에서 실

시한 FGI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 다.

H5 : 캐릭터 통제력이 향상될수록 캐릭터 동

일시는 향상될 것이다.

H6 : 캐릭터 통제력이 향상될수록 길드 동일

시는 향상될 것이다.

H7 : 캐릭터 통제력이 향상될수록 자아존 감

은 향상될 것이다.

4.2.3 캐릭터 동일시와 자아존 감, 길드 

로우, 게임 충성도와의 계

Keller[2003]는 랜드 신념을 소비자가 랜드

에 부여하는 개인  가치이며 의미로 정의내리

고, 기능  신념, 경험  신념, 상징  신념으로 

구분하 다. 기능  신념은 웰빙, 건강과 같은 기

본 인 동기와 련되며, 경험  신념은 랜드

의 사용에서 느끼는 감정과 련되고, 감각  쾌

락과 인지  자극과 같은 경험  욕구를 충족시

키는 혜택과 련된다. 상징  신념은 사회  승

인, 개인  표 , 외부 지향  자아존 감의 욕구

에 기반이 되는 소비의 외재  이익과 련된다. 

이 연구는 캐릭터를 통해 개인  표 , 사회  승

인 등의 외재  이익을 얻으려는 상징  신념과 

련된다. 게이머들은 캐릭터를 통하여 자신을 

표 할 수 있고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자아존 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

신을 반 한 캐릭터에 한 동일시 정도가 높을

수록 자아존 감이 높을 것이다.

소비행동에서 소비자들은 제품을 통하여 자신

의 개성이나 자아 는 라이  스타일, 사회  지

나 신분들을 표 하고자 한다[Choi and Lee, 

2007]. 그리고 소유물은 자신의 자아개념을 능동

으로 창조하고, 자아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고 

표 하며, 자신을 차별화하고, 개인  특성을 주

장하려는 심리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런 가운데 소비자들은 자아 이미지를 잘 반

하고 표 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랜

드에 동일시를 느끼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랜드를 선호하게 된다[Rio et al., 2000].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연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아 이미지의 표출  향상이 이루어질 경

우, 해당 온라인 커뮤티니에 한 평가는 더욱더 

좋아지고, 정보제공  상호작용 효과는 증가하

여 결과 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몰입이 

증가한다고 한다[Fisher and Sonn, 2002]. Kim 

[2007]에 의하면,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실제  자

아와 이상  자아가 캐릭터 동일시에 향을 미

친다고 제시하 고, 공동체 의식이 커뮤니티 동

일시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캐릭

터 동일시와 커뮤니티 동일시는 로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랜드 동일시에 한 연구에서는 랜드 동일

시란 소비자가 자아 이미지와 랜드 이미지를 일

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Loudon and Della, 

1993], 랜드 동일시가 높아질수록 랜드 인지

도, 랜드 연상  랜드 충성도가 높아져 결과

으로 랜드 자산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발

견하 다[Lee and La, 2002]. 자아이미지와 캐릭

터 이미지를 일치하는 정도인 캐릭터 동일시가 

높아질수록 게임에 한 높은 충성도를 가져올 

것이다.

길드내에서 길드구성원들의 사회  지지와 캐

릭터 통제력에 의해서 형성된 캐릭터 동일시가 높

을수록 자신의 가치를 의미하는 자아존 감이 향

상되고 길드 로우와 게임 충성도가 증가할 것이

다. 캐릭터 동일시와 자아존 감과의 계는 FGI 

결과에 근거하여 H8을 설정하 고, H9와 H10은 

선행연구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8 : 캐릭터 동일시가 향상될수록 자아존 감



The Impacts of Social Support of Guild Members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Flow and Loyalty in MMORPG

82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19, No. 3

은 향상될 것이다. 

H9 : 캐릭터 동일시가 향상될수록 길드 로

우는 향상될 것이다. 

H10 : 캐릭터 동일시가 향상될수록 게임 충성

도는 향상될 것이다.

4.2.4 길드 동일시와 자아존 감, 길드 로

우, 게임 충성도와의 계

Keller[2003]의 상징  신념 개념과 Choi and 

Lee[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높은 자아존 감을 

갖는 경우에 자신의 이미지를 리하듯이, 개인과 

길드를 동일시하려는 길드 동일시 정도가 높을

수록 자신에 한 존 과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을 포함하고 있는 자아존 감이 높아질 것이다.

Ashforth and Mael[1989]은 강한 사회  동일

시는 신입에게 조직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조직

에 몰입하게 하며, 충성도를 느끼게 하고, 실조

직의 환경에서 조직의 가치와 믿음을 진한다

는 것을 제시하 다. 사회  동일시 이론에 의하

면 커뮤니티 동일시의 강도는 커뮤니티에 한 

개인의 심리  집착을 반 하는 것으로[Hogg and 

Abrams, 1988; Tajfel and Turner, 1986], 커뮤니

티의 동일시는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유

도한다고 보고 있으며, 개인들을 커뮤니티의 필

요에 더욱 가까워지도록 유도하게 된다고 한다. 

즉 개인이 느끼는 커뮤니티 의식 증가는 커뮤니

티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한다. 

Smith et al.[1999]은 사회  동일시가 커뮤니티에 

한 심리  지각 수 을 더욱 높여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반  인

식과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Kim 

[2007]에 의하면, 온라인 게임에서 이용자가 이용

하는 캐릭터와 커뮤니티에 한 동일시 수 이 

로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hforth and Mael[1989]은 강한 사회  정체

성을 가진 집단에서는 새로 집단에 소속하게 된 

집단원도 집단에 있어 더욱 헌신 이게 되고 충

성심을 느끼게 된다고 하 다. Hsu and Lu[2007]

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고객의 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Jo et al.[2007]은 

MMORPG에서 공통의 심사를 가진 이어

들이 집단을 이루어 정보의 공유 등이 이루어지

는 길드가 온라인 커뮤니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연구한 결과, 사회정체성이 충성도

에 향을 미침을 주장하 다.

이런 에서 강한 길드 동일시를 가지고 있

는 게이머들은 길드내에서 사회  교류를 통해 

형성된 자신의 가치에 한 평가인 자아존 감

이 생길 것이며, MMORPG 게임에 더욱더 몰입

하게 되고 게임 충성도가 증가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토 로 다음과 같은 H12와 H13을 설정

하 고, H11은 FGI 결과를 토 로 설정하 다.

H11 : 길드 동일시가 향상될수록 자아존 감

은 향상될 것이다.

H12 : 길드 동일시가 향상될수록 길드 로우

는 향상될 것이다.

H13 : 길드 동일시가 향상될수록 게임 충성도

는 향상될 것이다.

4.2.5 자아존 감과 길드 로우, 게임 충성

도와의 계

Chung[1991]는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이 자

신을 더 정 으로 생각하고 자기에 한 확신

감도 크다는 것을 증명하 으며, 자신에 한 호

의 인 평가나 자기 확신감은 정 인 정서를 

갖게 하여 심리 인 만족감 는 행복을 가져오

기 때문에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에 비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할 수 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아존 감이 스포츠 장이나 무용 장에서 

연구된 사례를 보면, Schmidt and Stein[1991]의 

즐거움이나 만족 등 정  정서가 몰입에 미치

는 향, Kim[2000]의 공무용이 신체  자기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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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과 자아존 감에 미치는 향 등이 있다. 게

임도 역시 스포츠와 무용과 같이 즐거움을 주는 

요소로써 자아존 감과 계가 있을 것이다. 

고객 충성도는 고객들의 이  경험과 미래에 

한 기 를 기반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재방문하고

자 하는 고객의 의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Assael, 

2001]. 온라인 게임 충성도는 게임 사용자가 제공

받은 서비스에 해 만족하는지에 달려있으며, 

게임에 해 만족하고 있는 충성고객은 다른 새

로운 서비스가 생겨도 쉽게 이동하려고 하지 않

는다[Ruyter and Wetzels, 1988]. 길드내에서 높

은 자아존 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길드구성원

들로부터 인정받고 가치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 게임에 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므로 쉽게 그 게임을 그만두거나 다른 게임으

로 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H14와 H15를 설정

하 다.

H14 : 자아존 감이 향상될수록 길드 로우

는 향상될  것이다.

H15 : 자아존 감이 향상될수록 게임 충성도

는 향상될 것이다.

4.2.6 길드 로우와 게임 충성도와의 계

온라인 게임에서는 Kim et al.[2003]의 연구에

서 마  커뮤니 이션활동과 사회  상호작용

은 로우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로우는 랜드의 매력성과 충성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i 

et al.[2001]은 온라인 게임에서의 기계  상호작

용과 사회  상호작용이 로우에 향을 미친

다고 보았으며, 연구결과에서 기계  상호작용과 

사회  상호작용이 로우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로우는 고객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게임에서 많이 

다 지고 있는 로우와 충성도에 한 연구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16 : 길드 로우가 향상될수록 게임 충성도

는 향상될 것이다.

Ⅴ. 연구방법

5.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와우 게임의 게이머들 에 길드에 소속된 게이

머들만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해, 국내 

게임정보 련 사이트들 에서 1～3 (랭키닷

컴)에 해당된 와우 이포럼, 와우게임메카, 와

우인벤을 통해서 웹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

집하 다. 

설문항목은 련된 변수들을 평가하기 해 

선행연구와 포커스그룹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목 에 맞게 수정하여 설문을 구성하

다. 설문의 성을 검증하기 해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응했던 참가자를 상으로 사 조사를 

실시하여 게이머들에게 의미가 제 로 달되지 

않는 항목들은 수정․보안하 다. 수정된 최종 설

문지는 와우 게이머들을 상으로 본 조사를 실

시하 으며, 총 250부의 설문을 회수하 다. 작성

과정에서 작성을 지한 설문과 와우 게이머가 

아니며, 길드 가입자가 아닌 설문 6부를 제외하

여 최종 으로 244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하

다. 

실증분석에서 이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을 정리하면,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은 87.7% 

(n = 214), 여성은 12.3%(n = 30)로 부분 남자 

게이머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평균연령

은 25～29세이며, 응답자의 신분은 학생(36.9%)

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와우 게임년수는 주로 

3년 이상의 장기간 이용자이며, 캐릭터 수는 평

균 5개 이상(48.8%)으로 하나의 주 캐릭터 외에 

여러 개의 부 캐릭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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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든 응답자들은 최고 벨인 70 벨까지 달

성한 주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고, 하루평균게임

시간은 4～5시간이 30%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이용자(heavy user, 53.2%)들에 해당된다. 그러

나 설문응답자 부분은 게임시간상 이용자에 

해당되나, 자신을 경이용자(light user, 52.5%)로 

답함으로써 이용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함을 알 수 있었다. MMORPG와 같은 게임경

험에 한 빈도는 ‘거의 모든 MMORPG 게임을 

이용해봤다’가 82.3%이며, 이 유형으로는 경

쟁형이 30.7%이며, 사교형이 69.3%로 나타났다. 

5.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개발된 변수들의 개념을 일 성

있게 측정하 는지를 평가하기 하여 SPSS 12.0

을 이용하여 크론바하 알 계수를 통하여 신뢰

성 분석을 하고, 신뢰도가 낮은 항목을 제거하여 

분석에 이용하고자 한다. 첫 번째, 신뢰성 분석을 

통해 검증된 안정된 측정도구가 개념과 속성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 는가를 평가하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자 한다. 두 번째, 연구모형은 독립변수로 사회  

지지, 캐릭터 통제력, 매개변수로는 캐릭터 동일

시, 길드 동일시, 자아존 감, 종속변수로는 길드 

로우, 게임 충성도로 구성되는데, 이에 한 구

조  계와 인과 계  체 인 모형 합도

를 검증하기 하여 LISREL 8.54를 통해 구조방

정식모형(SEM)을 이용하 다. 

5.3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방법

5.3.1 사회  지지

Cohen and Hoberman[1983]은 사회  지지란 

한 개인이 인 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정  자원이라고 정의하 고, House[1981]는 사

회  지지를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정서  심

(호의, 사랑, 연민), 수단  도구(재화, 용역), 주

환경에 한 정보, 자기 자신에 한 정 인 평

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 행 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지지는 가족, 친지, 학교 혹

은 직장, 친구, 이웃 등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

 사람들과의 사회 계를 통해서 받은 모든 

정 인 지지라고 할 수 있다. Cohen and Hober-

man[1983]은 사회  지지의 기능별 유형을 ① 정

서  지지, ② 정보  지지, ③ 도구  지지, ④ 

평가  지지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정서  

지지는 정서  공감을 표 하거나 존 과 사랑

을 표 함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며, 정보  지지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

와 충고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도구  지지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구나 재원을 제공하는 것

이며, 평가  지지는 타인에게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  지지는 Cohen and Ho-

berman[1983]의 연구를 기반으로 ‘길드 구성원이 

그가 속한 길드내의 인 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정  자원’이라고 조작  정의를 내린다.

5.3.2 캐릭터 통제력

Weisz[1996]가 제안한 지각된 통제의 2단계 모

델에 의하면, 일차  통제는 자아의 욕구에 맞도

록 객 인 환경조건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이고, 

이차  통제는 환경과의 합도를 최 화시키기 

해 자아를 일치시키려는 시도라고 했다. 이차  

통제는 사람들이 그들의 상태를 바꾸기 해 참여

하거나 본능 으로 목표 상물을 악하고자 하

기 해 투자하는 행 와 유사하다[Jo et al., 2007]. 

MMORPG의 게임 환경은 캐릭터의 벨이 높

아질수록 이 캐릭터가 지녀야 할 더 높은 특성(스

킬, 장비, 아이템 등)들이 주어지며, 이 특성들을 

습득하도록 요구된다. 를 들면 39 벨에서 40

벨로 캐릭터의 벨이 상승하게 되면, 40 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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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스킬, 장비, 아이템들을 게이머 스스

로 찾아서 갖추어야 한다. 한 자신의 캐릭터의 

특징을 잘 악하고 조작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길드의 투 승패를 좌우하게 된다. 캐릭터의 

벨이 상승할수록 들의 벨도 상승하기 때문

에 게이머는 단계별로 변화된 게임환경에 응

하기 해 캐릭터에 한 통제력을 지녀야 하며 

환경에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Weisz et al.[1996]이 제안한 이차  통제 연

구를 기반으로 ‘게임 상의 자신의 캐릭터를 선택

하고 그 캐릭터의 특성을 악하고 게임환경에 

맞게 잘 조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조작  정의

를 내린다.

5.3.3 캐릭터 동일시

국내에서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와 련된 연구

는 매우 제한 이며, 부분이 캐릭터 디자인과 

련된 연구이다. 온라인 게임 캐릭터와 유사한 

개념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

바타이다. 아바타는 이용자가 스스로 택한 자신

의 모습이고 시각화된 ID라고 할 수 있는 에서 

캐릭터와 동일하다[Kim, 2007]. Kim[2001]은 세

이클럽 이용자들에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

해 아바타와 실의 자신과의 계에 한 의식

을 조사하 고, 아바타 꾸민 캐릭터를 가진 집단

의 경우 아바타를 자신의 분신으로 받아들이는 경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MORPG 게임의 경우 게이머들은 항상 게임 

상에서 본인임을 나타내는 상을 선정해야 하

는데 이를 캐릭터라고 한다. 캐릭터는 가상의 게

임공간에서 본인임을 드러내는 상이고 이는 일

반 으로 인터넷에서 통용되는 아바타와 유사하

다[Kim, 2007]. 이러한 캐릭터는 게임 이용자 자신

을 드러내는 상이므로 캐릭터와 게이머 간의 

계는 온라인 게임의 지속 인 이용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는 게임 캐릭터와 

게이머간의 계를 동일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캐릭터 동일시는 ‘게임 상에서 선택

한 캐릭터를 게이머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며, 자

신을 상징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작  정의를 

내리며, 동일시 이론에서의 개인  동일시를 캐

릭터 동일시로 변수명을 명명한다.

5.3.4 길드 동일시

사회  동일시란 그룹 멤버십을 해 그들 자신

의 감정 이고 가치 요성을 가진 어떤 특정 사

회그룹에 소속되어있는 개인의 지식으로 정의된

다[Admas and Hogg, 1990]. Mael and Ashforth 

[1992]은 사회  동일시는 기본 으로 그룹분류

를 한 소속감에 한 지각이며, 개인은 그룹

에 해 활동 이거나 상징 인 멤버로 인식한다. 

Bergami and Bagozzi[2000]는 사회  동일시 개

념을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했는데, 가치있는 그

룹이라는 에서 사회  동일시는 인지 , 감

정 , 평가 인 요소를 포함하고, 동일시 유지를 

지속하는 행 를 자극한다고 지 했다.

사회  동일시 이론에 의하면 커뮤니티 동일

시의 강도는 커뮤니티에 한 개인의 심리  집

착을 반 하는 것이다[Hogg and Abrms, 1988; 

Tajfel and Turner, 1986]. 커뮤니티에 한 동일

시는 커뮤니티를 인식하는 심리  기제의 요

한 역을 차지하고 있다[McMillian and Chavi, 

1986]. 특히 동일시는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거나 다른 커뮤니티 구성원

들과 감정  연결을 지어 커뮤니티에 한 책임

감과 몰입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Obst and 

White, 2005]. 

본 연구의 사회  동일시에 한 조작  정의

는 기존 연구[Admas and Hogg, 1990; Mael and 

Ashforth, 1992; Bergami and Bagozzi, 2000]를 

기반으로 ‘자신이 가입한 길드 멤버십을 해 자

신의 가치 요성과 길드그룹에 소속됨을 인식

한 상태’로 정의하며, 변수명은 길드 동일시로 명

명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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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조작  정의와 설문구성  련연구

변 수 조작  정의 설문구성 련연구

사회

지지

길드 구성원이 그가 속한 길드내의 인 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정  자원
Ⅱ. 1-5

Cohen and Hoberman

[1983]

캐릭터 

통제력

게임 상의 자신의 캐릭터를 선택하고 그 캐릭터의 특성 

을 악하고 게임환경에 맞게 잘 조작할 수 있는 능력
Ⅰ. 1-5 Weisz[1996]

캐릭터 

동일시

게임 상에서 선택한 캐릭터를 게이머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며, 자신을 상징한다고 느끼는 것
Ⅰ. 6-10

Kim[2001]

Kim[2007)

길드 

동일시

자신이 가입한 길드 멤버십을 해 자신의 가치 요 

성과 길드그룹에 소속됨을 인식한 상태
Ⅱ. 6-10

Adams and Hogg[1990]

Bergami and Bagozzi[2000]

Mael and Ashforth[1992]

자아

존 감
길드에서 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로 여기는 정도 Ⅰ. 11-15

Rogenberg[1965]

Masllow[1967]

길드

로우

사람들이 완 히 몰입한 상태에서 행동할 때 느끼는 

정신 , 신체  흥분 상태
Ⅲ. 1-5

Csikszentmihalyi[1990]

Hoffman and Novak[1996]

게임

충성도

WoW 게임을 단하지 않고 계속 즐겨하고자 하는 

의도와 다른 새로운 게임이 출시되어도 쉽게 이동하지 

않으려는 의도

Ⅲ. 6-10
Ruyter and Wetzels[1998]

Jo et al.[2007]

5.3.5 자아존 감

Rogenberg[1965]에 의하면, 자아존 감이란 자

신을 가치있는 인간으로 여기는 정도, 즉 자아에 

한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이다. 높은 자아존 감

을 가진 사람은 심리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효

과 으로 보호할 수 있고, 스트 스의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되며, 스트 스에 극 으로 처하

고 해결하려는 동기가 강하다. Maslow[1967]의 

동기화 이론에 의하면 자아존 감 욕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는 자기에 한 존 과 타

인으로부터의 존경이다. 자기에 한 존 이란 

개인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능력, 신뢰

감, 개인 인 힘, 합성, 성취, 독립, 자유 등의 

개념을 가지는 것이다. 타인으로부터의 존경이란 

수용, 주목, 평 , 인정 등의 개념을 포함하며, 타

인들로부터 좋게 인식되고 평가받음으로써 자신

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본 연구는 Ro-

genberg[1965]와 Maslow[1967]를 기반으로 ‘길드 

내에서 자신을 가치있는 인간으로 여기는 정도’

로 조작  정의를 내린다.

5.3.6 길드 로우 

로우는 Csikszentmihalyi[1975]가 스포츠, 쇼

핑, 게임, 취미, 컴퓨터 사용 등의 과정에서 일어

나는 독특한 심리  상으로 ‘완 히 빠져드는 

경험’이라고 제시하 다. Csikszentmihalyi[1990]

는 사람들이 완 히 몰입한 상태에서 행동할 때 

느끼는 정신 , 신체  흥분상태라고 정의하

다. 본 연구에서는 Csikszentmihalyi[1990]의 정

의를 바탕으로 ‘길드에 완 히 몰입한 상태에서 

행동할 때 느끼는 정신 , 신체  흥분상태’로 조

작  정의를 한다.

5.3.7 게임 충성도

기존 온라인 게임 사용자의 고객 충성도를 높

이면 높일수록 다른 제품과의 경쟁에서 큰 이

을 얻을 수 있다. 고객 충성도는 고객들의 이  

경험과 미래에 한 기 를 기반으로 인터넷 사

이트를 재방문하고자 하는 고객의 의도라고 정의

할 수 있다[Assael, 2001]. 온라인 게임 충성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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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뢰성 분석 결과

변  수 신뢰성 계수(Cronbach's α) 항목 수 비  고

독립변수
캐릭터 통제력 0.924 3 4, 5번 제거

사회  지지 0.883 5

매개변수

캐릭터 동일시 0.835 4 4번 제거

길드 동일시 0.834 5

자아존 감 0.864 4 4번 제거

종속변수
길드 로우 0.936 5

게임 충성도 0.901 5

게임 사용자가 제공받은 서비스에 해 만족하는

지에 달려있으며, 게임에 해 만족하고 있는 충

성고객은 다른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도 쉽게 이

동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Ruyter and Wetzels, 

1988]. 본 연구에서는 ‘와우 게임을 단하지 않

고 계속 즐겨하고자 하는 의도와 다른 새로운 게

임이 출시되어도 쉽게 이동하지 않으려는 의도’

로 조작  정의를 내린다.

Ⅵ. 연구결과

6.1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표 2>와 같이 동일한 개념여

부를 측정하기 하여 최소 3개 항목으로 구성하

으며, 신뢰성 계수(Cronbach's α)로 측정하

다. 신뢰성 계수가 0.6이상이면 일반 으로 신뢰

성이 있다고 단하므로, 총 4개의 측정항목을 

제거하여 모두 0.8이상이므로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단하 다.

6.2 측정도구의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 분석을 해 확인  요

인분석을 실시하 고, 단일차원성을 해하는 설

문항목들(cont1, sup1, sup2, sup5, cide1, cide5, 

gide3, gide4, gide5, flow4, flow5, loy1, loy5)을 

제거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는  = 133.40, df = 

98, GFI = 0.94, RMR = 0.06, RMSEA = 0.03, AGFI

= 0.91, CFI = 0.99, NFI = 0.97로 나타나 기 치보

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분석에 이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측정모형에 한 모수추정치는 측정모형에서 

가설이 자료에 의해 지지받는 지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지수로써, 요인계수 에서 0에 가까

운 것이 있으면, 그에 련된 측정변수의 검토가 

필요하다[Lee, 1990]. 요인계수는 표 화된 자료

(standardized solution)를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 

모수추정치의 유의성을 t값으로 검증하 는데, 이

것의 값이 1.96이상일 경우, 유의한 것으로 

단하 고, 표 화된 요인계수는 체 으로 0.7

0～0.97로 측정변수들이 련된 이론변수들을 

히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측정변수들

에 한 다 상 자승치(SMC)는 이론변수가 하

나의 측정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로서, 회귀

분석의 R
2
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의 다 상 자승치

(SMC)는 체 으로 0.49～0.95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연구변수에 한 표 요인부하량(stan-

dardized solution)이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t > 1.96), 측정변수의 집 타당성이 검증

되었다[Anderson and Gerbing, 1988].

확정된 구성개념별로 개념신뢰도(construct re-

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값(AVE)을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가 기 치 0.7보다 높고, AVE값은 기

치 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표 3> 참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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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측정모형의 검증 결과

연구 변수 측정항목 표 화추정치 측정오차 t값 SMC 개념신뢰도 AVE

사회 지지
sup3 0.89 0.20 16.31

** 0.80
0.830 0.776

sup4 0.79 0.38 13.89** 0.62

캐릭터 통제력
cont2 0.98 0.05 17.55

** 0.95
0.928 0.918

cont3 0.88 0.22 15.45** 0.78

캐릭터 동일시
cide2 0.90 0.19 15.17

** 0.81
0.930 0.920

cide3 0.96 0.07 16.41** 0.93

길드 동일시
gide1 0.86 0.27 15.16

** 0.73
0.873 0.842

gide2 0.90 0.18 16.26** 0.82

자아존 감

est3 0.70 0.51 11.66** 0.49

0.816 0.528est4 0.82 0.33 14.50
** 0.67

est5 0.80 0.37 13.94
** 0.63

길드 로우

flow1 0.95 0.11 19.74** 0.89

0.974 0.972flow2 0.97 0.05 20.84
** 0.95

flow3 0.97 0.06 20.59
** 0.94

게임 충성도

loy2 0.82 0.33 14.92** 0.67

0.884 0.845loy3 0.90 0.19 17.17
** 0.81

loy4 0.82 0.33 14.81
** 0.67

주) ** : p < 0.01.

<표 4> 상 계 분석 결과

연구 변수 AVE 1 2 3 4 5 6 7

캐릭터 통제력 0.918 0.96

사회 지지 0.776 0.30 0.88

캐릭터 동일시 0.920 0.27 0.22 0.96

길드 동일시 0.842 0.40 0.65 0.19 0.92

자아존 감 0.528 0.45 0.42 0.28 0.42 0.73

길드 로우 0.972 0.31 0.39 0.15 0.59 0.61 0.99

게임 충성도 0.845 0.24 0.29 0.24 0.42 0.41 0.36 0.92

주) 각선은   값임.

연구의 측정항목들이 각 연구변수들에 하여 

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Hair et al., 1995].

6.3 상 계 분석

구성개념간 별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평균분산추출값(AVE)이 구성개

념들 간 상 계수의 제곱값을 상회하는 지의 여

부를 검토하는 방법을 이용하 다. <표 4>와 같

이 모든 평균분산추출값(AVE)이 구성개념들 간 

상 계수의 제곱값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별타

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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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도형

6.4 구조모형의 검증

구조모형의 내생변수에 한 다 상 자승치

(SMC)의 값이 높을수록 구조모형이 잘 수립되었

다고 볼 수 있다[Bae, 2006]. 추정된 각 모수의 유

의성 검정은 유의수   = 0.05에서 t값의 값 

1.96을 기 으로 하고, 이보다 높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한다[Bae, 

2006].

본 연구모형에 제시된 16개 경로 가운데 13개

의 경로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생변수에서 내생변수로의 경로 4개 모두 유의

하게 나타났으며, 내생변수들 간의 12개의 경로 

 9개의 경로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모형의 경로도형(path diagram)은 <그

림 2>와 같다.

본 연구의 체 인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구

조모형의 합도는  = 248.64(df = 154), /df = 

1.61로써 기 치인 3.0이하이며, RMR = 0.1(≤ 0.1), 

RMSEA = 0.06(≤ 0.05)로 기 치에 근 하게 나타

났다. GFI = 0.89, PNFI = 0.73, NFI = 0.95, NNFI

= 0.96, CFI = 0.97로 기 치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

다. GFI = 0.89, AGFI = 0.87로 기 치에 약간 미

달하나, 정보시스템 분야에서는 GFI 는 AGFI

가 0.8보다 크면 모형의 합도가 있는 것으로 간

주하므로[Etezadi-Amoli and Farhoomand, 1996], 

구조모형을 분석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단

하 다.

Ⅶ. 결  론

7.1 연구결과의 요약  논의

본 연구는 MMORPG 게임환경에서 길드를 

심으로 사회  지지가 캐릭터 통제력, 캐릭터 동

일시, 길드 동일시, 자아존 감을 통해 길드 로

우  게임 충성도에 미치는 인과 계를 밝히고

자 하 으며, 각각의 변수들 간의 향 계와 그

에 따른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  지지는 캐릭터 통제력, 캐릭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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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길드 동일시, 자아존 감에 통계 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으며, 캐릭터 통제력은 캐릭터 동

일시, 길드 동일시,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캐릭터 동일시는 자아존

감과 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길드 동일시는 자아존 감과 길드 

로우, 게임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 감은 길드 로우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길드환경에서 캐릭터 동일시, 길드 동일시, 자

아존 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사회

 지지와 캐릭터 통제력으로 나타났으며, 캐릭

터 동일시와 길드 동일시가 자아존 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나타났으며, 길드내에

서 형성된 자신에 한 가치평가인 자아존 감

이 높을수록 길드 로우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

다. 캐릭터 동일시를 꾸 히 유지하기 해서는 

지속 으로 게임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고, 집단과 자신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길드 동일

시가 길드 로우와 게임 충성도에 향을 미친

다는 것을 밝 냈다. 

FGI 결과를 토 로 설정했던 6개의 가설(H1, 

H5, H6, H7, H8, H11)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사회  지지와 캐릭터 

통제력과의 계, 캐릭터 통제력과 캐릭터 동일

시와의 계, 캐릭터 통제력과 길드 동일시와의 

계, 캐릭터 통제력과 자아존 감과의 계, 캐

릭터 동일시와 자아존 감과의 계, 길드 동일

시와 자아존 감과의 계 등 FGI에서 발견한 사

회  지지와 자아존 감이 본 연구모형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 냈다.

7.1.1 사회  지지와 캐릭터 통제력, 캐릭터 

동일시, 길드 동일시, 자아존 감과의 

계

사회  지지가 캐릭터 통제력, 캐릭터 동일시, 

길드 동일시, 자아존 감에 각각 통계 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을 알 수 있다. 첫째, 본 연구 목 이 길드를 

심으로 길드 구성원들의 심리 인 변수를 밝 내

고 이 변수들간의 계를 악하고자 하 다. FGI

를 통해서 발견한 사회  지지 변수는 본 연구 모

형에서 요한 변수임을 밝 냈다. 길드 구성원들

의 극 인 지지로 인하여 캐릭터에 한 조작

능력뿐만 아니라 게임환경(캐릭터 벨)이 변화

함에 따라 그 환경에 응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통제하는 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즉 사회  

지지가 캐릭터 통제력에 미치는 향 계는 FGI

를 통해서 설정한 가설인데, 이 변수간의 계는 

유의한 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  지지는 캐릭터 동일시에 유의한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을 계속

으로 하는 동안 캐릭터의 벨이 상승함에 따

라 캐릭터의 아이템, 이미지, 문기술도 바 게 

되는데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사회  지지를 얻

게 될수록 캐릭터에 한 동일시가 증가함을 의

미한다. 

셋째, 사회  지지는 길드 동일시에 유의한 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iesenfeld et al.[2001]

은 인터넷 공간에서 작업자들 간의 조직에 한 

동일시에 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 공간의 작업

자들의 친교에 한 욕구와 조직에 한 동일시

와의 계를 사회  지지가 재한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길드는 새로운 거집단의 한 역이 

될 수 있으며, 구성원들에게 사회  지지의 역할

로서 심리 , 정서  응에 도움을 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에서도 밝 졌다[House, 1981; Park 

and Kim, 2005]. 

넷째, 사회  지지와 자아존 감과의 계는 

기존 연구[Park and Kim, 2005] 결과와 동일하게 

유의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에

서 사람들은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과시하고, 가치와 신념을 표출함으

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표 하는데[Larose et al., 

2001], 길드내에서도 구성원들간의 게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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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지식을 교환하며, 서로에 해 가치와 신

념을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사회  지지는 길드구성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얻게 되는데, Sanders[1975]에 의하면 길드 구성

원은 길드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구성원은 심리  측면에

서 길드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길드의 목표를 공

유하여 일체감이 생겨나 몰입을 하게 된다. 

7.1.2 캐릭터 통제력과 캐릭터 동일시, 길드 

동일시, 자아존 감과의 계

캐릭터 통제력과 캐릭터 동일시, 길드 동일시, 

자아존 감과의 계를 FGI 결과를 토 로 계

설정을 한 것이다. 통제개념은 목표 상물을 직

으로 조작하는 것과 련이 있으며[Pierce et 

al., 2001, 2003], 자아 개념과 자아 존경에 필요 불

가결한 인간의 심리  욕구이다[Bandura, 1997]. 

MMORPG에서의 게이머는 자신의 캐릭터를 잘 

조작하기 해 그들 스스로 노력하고, 캐릭터의 

벨이 높아질수록 변화된 환경에 응하기 

한 캐릭터에 한 통제력은 더욱 향상되고, 결국 

캐릭터와 나 자신과의 동일시, 더 나아가 길드와

의 동일시, 자아존 감을 형성하는 데에 요한 

역할을 한 것을 밝 냈다. 

7.1.3 캐릭터 동일시와 자아존 감, 길드 

로우, 게임 충성도와의 계

캐릭터 동일시는 자아존 감, 게임 충성도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길드 

로우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을 제

시할 수 있다. 첫째, 캐릭터 동일시와 자아존 감

간의 계는 본 연구의 FGI 결과를 토 로 계

설정을 한 것이다. 길드 구성원들의 사회  지지

와 캐릭터 통제력에 의해서 형성된 캐릭터 동일

시는 자신에 한 가치평가를 의미하는 자아존

감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  동일시 이론에 의하면 커뮤니티 

동일시의 강도는 커뮤니티에 한 개인의 심리

 집착을 반 하는 것으로[Hogg and Abrams, 

1988; Tajfel and Turner, 1986], 커뮤니티의 동일

시는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유도한다. 캐

릭터 동일시와 게임 충성도와의 계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랜드에 한 연구[Kim et al., 2003; 

Park and Yu, 2003]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캐릭터 동일시와 길드 로우와의 계

는 선행연구[Kim, 2007; Choi and Lee, 2007]와

는 달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릭터 

동일시가 길드 로우를 증가시키는 데에는 직

인 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자아존 감을 

통해서 2차 으로 길드 로우에 향을 다는 

것을 의미한다. 

7.1.4 길드 동일시와 자아존 감, 길드 로

우, 게임 충성도와의 계 

길드 동일시와 자아존 감, 길드 로우, 게임 

충성도와의 계는 유의한 향 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

과 같은 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길드 동일시

와 자아존 감과의 계는 FGI 결과를 통해서 도

출한 것이다. 길드 구성원들의 사회  지지와 캐

릭터 통제력에 의해서 향상된 길드 동일시가 높

을수록 더욱더 자아존 감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길드내에서 집단에 한 소속감과 구

성원들과의 계형성이 강해질수록 자신에 한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고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에서 FGI를 통해 발견해낸 길

드 동일시와 자아존 감과의 계를 실증 으로 

확인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길드 동일시와 길드 로우  게임 충

성도와의 계는 기존연구[Kim, 2007; Choi and 

Lee, 2007; Hsu and Lu, 2007; Jo et al., 2007] 결

과와 일치하며, 길드 구성원이 그 길드와 동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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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 길드 로우와 게임 충성도가 높아짐을 의

미한다. 

7.1.5 자아존 감과 길드 로우, 게임 충성

도와의 계

Chung[1991] 연구에 의해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이 자신을 더 정 으로 생각하고 자기에 

한 확신감도 크다는 을 본 연구에 용시킨 

결과 자아존 감은 길드 로우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스포츠나 무

용 련 분야에서 다룬 연구[Schmidt and Stein, 

1991; Kim, 2000]결과와 일치하다. 사회  지지를 

통해서 정 인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더욱더 즐

겁고, 흥미로운 상태인 로우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 감과 게임 충성도의 계는 유

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아존 감이란 

Maslow[1967]의 동기화 이론에 의해, 집단 구성원

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형성된 개인의 내 인 가

치측면에 한 평가를 반 한 개념으로, 게임에 

한 만족이나 지속 인 게임이용의도를 뜻하는 

게임 충성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단된다. 

7.1.6 길드 로우와 게임 충성도와의 계

길드 로우와 게임 충성도와의 계는 기존

연구[Kim et al., 2003; Choi et al., 2001]와는 달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Hoffman and Novak[1996]이 제시한 측정항목들

( 단없는 반응, 내재 인 즐거움, 자아의식의 상

실과 자기강화의 상태) 에서 내재 인 즐거움만

을 고려하 고, 게임에 한 로우와 충성도 

계가 아닌 길드를 심으로 로우 개념을 측정하

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7.2 연구의 시사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주요 학문 ․

실무  시사 을 제안할 수 있다. 학문  시사 으

로 첫째, 온라인 게임의 특성으로 인해 가상커뮤니

티가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 요한 요인으로 두

되고 있는데, 게임 잉 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

기 해 형성된 길드를 심으로 길드 내에서 나

타나는 게이머들의 심리 인 인과 계를 밝 냈다

는 이다. 즉 길드에 련된 국내․외 연구가 미

흡한 상황인데,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 인 이론을 

바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길

드를 심으로 게이머들의 심리 인 측면을 악

하고자 연구를 했다는 에 큰 의의가 있다.

둘째, 정량  연구방법과 정성  연구방법을 

병행하 다는 것이다. 정성  연구방법으로 FGI

를 이용하여 사회  지지 요인과 자아존 감 요

인이 길드내에서 요한 변수임을 발견할 수 있

었다. 이와 련하여 심리학분야에서는 사회  

지지가 청소년들의 게임 독  심리  불안 해

소, 스트 스 해소에 요한 변수로 연구되고 있

으며[Yoon and Lee, 2005; Louis, 2007], 아동심

리학  교육학, 스포츠분야에서는 자아존 감이 

자아개념 형성  정 인 행동을 유발하는데 

요한 변수로 연구되고 있다[Schmidt and Stein, 

1991; Kim, 2000]. 

셋째, FGI를 토 로 6개의 가설(H1, H5, H6, 

H7, H8, H11)이 통계 으로 유의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캐릭터 통제력과 사회  지지, 캐

릭터 동일시, 길드 동일시와의 계, 자아존 감

과 캐릭터 통제력, 캐릭터 동일시, 길드 동일시와

의 향 계를 규명하는 후속연구에 한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넷째, MMORPG 게임의 길드환경에서 사회  

지지, 자아존 감, 동일시 개념이 길드 로우  

게임 충성도에 요한 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밝 냈다.

실무  시사 으로는 FGI를 통해서 발견한 사

회  지지와 자아존 감이 길드 로우와 게임 

충성도에 요한 변수임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

인하 으므로 게이머들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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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할 수 있도록 길드 커뮤니티의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

안할 수 있다. 게이머들의 일반 인 특성에 한 

조사결과 응답자 부분은 경쟁형(30.7%, 75명)

보다는 사교형(69.3%, 169명)이었으며, 게이머들

은 다른 게이머들에게 고통을 주며 경쟁하는 것

보다는 다른 게이머들과 커뮤니 이션하면서 게

임하는 것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7.3 한계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한계  

 향후 연구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MMORPG 

게임들  미국 블리자드에서 개발된 와우 게임

만을 상으로 하 다. 국내 엔씨소 트에서 개

발한 MMORPG 게임인 리니지Ⅱ를 상으로 본 

연구변수들의 인과 계가 나타나는지 비교분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6개의 가설은 FGI를 토 로 설정했기 때

문에, 각각의 연구경로에 해 실증 으로 검증

한 선행연구가 없다. 향후 와우 게임이 아닌 다른 

MMORPG 게임을 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심리학 변수인 사회  지지, 자

아존 감, 동일시, 로우, 충성도의 향 계를 

고려하고 있다. 심리학 변수 외에 길드 로우와 

게임 충성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효능감 

등 다른 변수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Adams, D. and Hogg, M.A., "In Social Iden-

tity Theory: Constructive and Critical Ad-

van zce," in: Springer-Berlag New York, 

Inc., New York, 1990, pp. 1-9.

[2] Anderson, J.C. and Gerbing, D.W., "Assum-

ption and Comparative Strengths of the 

Two-Step Approach: Comment on Fornell 

and Yi,"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Vol. 20, 1992, pp. 321-333.

[3] Ashforth, B.E. and Mael, F., "Social iden-

tity theory and the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4, 1989, pp. 20-39

[4] Assael, H., "Consumer Behavior and Mar-

keting Action," 6ed, Thomson Learning, 2001.

[5] Bandura, 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1997.

[6] Bell, D. and Longfellow, C., “Confinding 

as a coping strategy," Unpublished manu-

script, Boston Univ., 1984.

[7] Bae, B.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LISREL, ChungramBooks, 2006.

[8] Bergami, M. and Bagozzi, R.P., "Self-cate-

gorization and Commitment as Distinct 

Aspects of Social Identity in the Organiza-

tion: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Relation to Antecedents and Consequen-

c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39, 2000, pp. 555-577.

[9] Choi, D.S., Park, S.J., and Kim, J.W., "A 

Structured Analysis Model of Customer 

Loyalty in Online Games," The Journal of 

MIS Research, Vol. 11, No. 3, 2001.

[10] Choi, N.H. and Lee, C.W., "The Roles of 

Self-Expression and Identification on the 

Personal Community Commitment," Korea 

Journal of Marketing, Vol. 9, No. 3, 2007, 

pp. 117-149.

[11] Chung, H.J., "Study of variation and dif-

ference of self-certainty based on self-es-

teem," Graduate School Research Paper,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

versity, 1991.



The Impacts of Social Support of Guild Members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Flow and Loyalty in MMORPG

94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19, No. 3

[12] Cohen, S. and Hoberman, H.,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

ogy, Vol. 13, 1983, pp. 99-125.

[13] Cohen, S. and Wills, T.A.,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98, 1985.

[14] Csikszentmihalyi, M., "Beyond boredom 

and anxiety 1st edi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1975.

[15] Csikszentmihalyi, M., "Flow: The Psycho-

logy of Optimal Experience," Harper and 

Row, New York, 1990.

[16] Etezadi-Amoli, J. and Farhoomand, A.F., 

"A Structural Model of End User Comput-

ing Satisfaction and User Performance," 

Information and Management, Vol. 30, No. 2, 

1996, pp. 65-73.

[17] Fisher, A. and Sonn, C., "Psychological sen-

se of Community in Australia and the chal-

lenges of chage," Journal of Community Psy-

chology, Vol. 30, No. 6, 2002, pp. 597-609.

[18] Frank, T.P. and Sugiyama, S., "Virtual In-

ternet Communities and Commercial Suce-

ess: Individual and community-level theo-

ry grounded in the atypical case  of Time-

Zone.Com," Journal of Management, Vol. 27, 

2001, pp. 297-312.

[19] Griffiths, M.D., Davies M.N.O., and Dar-

ren, C.B.S., "Demographic Factors and Play-

ing Variables in Online Computer Gam-

ing,"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Vol. 7, 

No. 4, 2004, pp. 479-487.

[20] Hair, J.F. Jr., Anderson, R.E., Tatham, R.L., 

and Black, W.C.,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Prentice-Hall International, 1995. 

[21] Hoffman, D.L. and Novak, T.P., "Maketing 

in Hypermedia Computer Mediated Envi-

ronments: Conceptual foundations," Journal 

of Marketing, Vol. 80, No. 4, 1996, pp. 50-68.

[22] Hogg, M.A. and Abrams, D., "Social Iden-

tifications," London: Routledge, 1988.

[23] House, J.S., "Work stress and social sup-

port," Deading, MA Addison-Wesey, 1981.

[24] Hsu, C.L. and Lu, H.P., "Consumer Beha-

vior in Online Game Community: a Motiv-

ational Factor Perspective," Computer in 

Human Behavior, 2007.

[25] Hwang, S.M., "There is another me in the 

Cyber Space," Seoul: Kimyoung, 2000. 

[26] Jo, S.R., Moon, J.H., Garrity, E.J. and San-

ders, G.L.,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s(MMORPGs) and Com-

mitment Behavior: An Integrated Model," 

AMCIS, 2007.

[27] Keller, K.L., "Brand Synthesis: The Multi-

dimensionality of Brand Knowledge," Jour-

nal of Consumer Research, Vol. 29, 2003, pp. 

595-600. 

[28] Kim, C.K., Park, S.B., and Kim, K.H., "The 

Effect of Marketing Activities, Social Inte-

ractivity, Flow on Online Game Loyalty 

and Word of Mouth: On the Role of Brand 

Attractiveness and Brand Identification as 

a Mediating Variables," Marketing Research, 

Vol. 18, No. 3, 2003, pp. 93-120.

[29] Kim, H.K., The Advertising and Marketing 

Research do this way, Seoul: Information Tra-

vel, 1995.

[30] Kim, H.K., "The study of the self-concep-

tion about the Avatar in computer-medi-

ated Communication: focused on Sayclub 

of the Avatar chatting site,"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2001.

[31] Kim, K.S., "A Study of Dance Major on 

Physical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The Impacts of Social Support of Guild Members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Flow and Loyalty in MMORPG

Vol. 19, No. 3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95

College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Dance, Vol. 28, 2000, pp. 98-110.

[32] Kim, S.H., "A Study on Antecedents and 

Consequents of Identification: Online Game," 

e-Business Research, Vol. 8, No. 2, 2007, pp. 

185-206.

[33] Kim, S.Y. and Joo, Y.H., "Perceived Inte-

ractivity and Web site Loyalty/On the Role 

of Flow as a Mediating Variable," Korea 

Consumer Research, Vol. 12, No. 4, 2001, pp. 

185-208.

[34] Korea Game Development and Promotion 

Institute, Korea Game White Paper, 2006.

[35] Larose, R., Eastin, M.S., and Gregg, J., "Re-

formulating the Internet paradox: Social 

cognitive explanations of Internet use and 

depression," Journal of Online Behavior, Vol. 

1, No. 2, 2001.

[36] Lee, S.C., Kim, N.H. Moon, J.Y., and Seo, 

Y.H., "The Effect of Psychological Tempta-

tion, Site Quality and Sense of Community 

upon Online Game," The Journal of MIS Re-

search, Vol. 13, No. 4, 2003, pp. 207-227.

[37] Lee, S.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990.

[38] Lee, W.K. and Kwon, J.G., "The Influence 

of Appropriation and on Performance in 

Online Game: Focusing on MMORPG," The 

Journal of MIS Research, Vol. 16, No. 4, 2006.

[39] Lo, S.K., Wang, C.C. and Fang, W., "Physi-

cal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ocial 

Anxiety among Online Game Players," Cy-

berpsychology and Behavior, Vol. 8, No. 1, 

2005, pp. 127-129.

[40] Loudon, D.L. and Della Bitta, A.J., Consu-

mer Behavior: Concepts and applications, New 

York: McGraw Hill, 1993.

[41] Louis, L., "Stressful Life Events, Motives 

for Internet Use and Social Support Among 

Digital Kids,"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Vol. 10, No. 2, 2007.

[42] Mael, F.B. and Ashforth, E., "Alumni and 

Their Alma Mater: A Partial Test of The 

Reformulated Model of Organizational Iden-

tifica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 13, 1992, pp. 103-123.

[43] Maslow, A.H., "A Theory of Motivation: the 

Biological Rooting of the Value Life," Jour-

nal of Humanistic Psychology, 1967.

[44] McMillan, D. and Chavis, D.,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

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14, 1986, 

pp. 6-23.

[45] Mun, D.J. and Lim, O.S., "A Study on Con-

sumer`s Attitude about Mecenat Activity 

of Corporate Brand," Journal of Advertising, 

Vol. 16, No. 3, 2005.

[46] Muniz, A. and O’Guinn. T.C., "Brand Com-

munit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27, No. 4, 2001.

[47] Nardi, B.A., Ly, S., and Harris, J., "Lear-

ning conversation in World of Warcraft," 

Proceeding of the 40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 Big Island, Ha-

waii, 2007.

[48] Obst, P. and White, K., "An Exploration of 

the Interplay between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Social Identification and 

Salience,"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15, 2005, pp. 127-135.

[49] Park, E.G. and Kim, J.H.,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in On-line Community on 

Community Involvement and Self-esteem," 

Korea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

chology, Vol. 19, No. 1, 2005, pp. 13-25.

[50] Park, H.I., "Review on Relationship Bet-

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elf-ef-



The Impacts of Social Support of Guild Members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Flow and Loyalty in MMORPG

96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19, No. 3

ficacy," Keimyung College Industrial Deve-

lopment Research Institute, Keimyung Stu-

dies, Vol. 18 No. 1, 2000, pp. 5-23.

[51] Park, S.Y. and Yu, S.H., "The Effect of the 

Sense of On-line Community on Website 

Loyalty and Purchase Intention," Korean 

Management Review, Vol. 32, No. 6, 2003, 

pp. 1695-1713.

[52] Parke, R., Fathers,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1981.

[53] Pierce, J.L., Kostova, T., and Dirks, K.T., 

"Toward A Theory of Psychological Own-

ership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

gement Review, Vol. 26, No. 2, 2001, pp. 298- 

310.

[54] Pierce, J.L., Kostova, T., and Dirks, K.T., 

"The State of Psychology Ownership: Inte-

grating and Extending a Century of Re-

search,"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 

7, No. 11, 2003, pp. 84-107.

[55] Rog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

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56] Ruyter, K. and Wetzels, M., "On the Rela-

tionship Between Perceived Service Quality, 

Service Loyalty and Switching Costs," In-

ternational Journal of Service Industry Mana-

gement, Vol. 9, 1998, pp. 436-445.

[57] Sanders, I., "The Community," New York 

The Ronald Press, 1975.

[58] Schmidt, G.W. and Stein, G.L., "Sport com-

mitment: A model integrating enjoyment, 

dropout, and burnout,"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Vol. 13, 1991, pp. 254-265.

[59] Schlenker, B.R., "Impression Management: 

The Self-Concept, Social Identity, and In-

terpersonal Relations," Montereym CA: 

Brooks/Cole. Seligman, C., J.M. Olson, M. 

P. Zanna, eds (1996), The Psychology of Val-

ues: The Ontario Symposium, 8,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1980.

[60] Swicker, R.J., Hittner, J.B., Harris, J.L., and 

Herring, J.A., "Relationships among inter-

net use, personality, and social suppor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18, 2002, 

pp. 437-451.

[61] Tajfel, H. and Turner, J.C., "The social iden-

tit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and W.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

group Relations, 1986, pp. 7-24.

[62] Um, M.Y., Kim, T.U., and Ki, C.K., "An 

Exploratory Study for Investigating Loyalty 

in On-line Games: Focus on Interactivity 

and the Sense of Presence," Management 

Science, Vol. 22, No. 1, 2005, pp. 47-66.

[63] Weisz, J.R., Eastman, K.L., and McCarty, 

C.A., "Primary and Secondary Control in 

East Asia: Comments on Oerter et al.," Cul-

ture and Psychology, Vol. 2, No. 1, 1996, pp. 

63-76.

[64] Wiesenfeld, B.M., Raghuram, S., and Carud, 

R.,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mong 

Virtual Workers: The role of need for af-

filiation and identification among virtual 

worker: The role of the computing com-

munity," SIGUCCS 1994, Proceeding of the 

22nd ACM SIGUCCS conference on USE 

service, 2001.

[65] Williams, D., Ducheneaut, N., Xiong, L., 

Zhang, Y., Yee, N., and Nickell, E., "From 

Tree House to Barracks: The Social Life of 

Guilds in World of Warcraft," Games and 

Culture, Vol. 1 No. 338, 2006.

[66] Yee, N., "The Demographics, Motivations 

and Derived Experiences of Users of Mas-

sively Multi-user Online Graphical Envi-



The Impacts of Social Support of Guild Members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Flow and Loyalty in MMORPG

Vol. 19, No. 3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97

ronment," PRESENCE: Teleoperators and Vir-

tual Environment, Vol. 15, 2006, pp. 309- 

329.

[67] Yi, Y.J. and La, S.A., "Brand Personality- 

Brand Identification-Brand Equity Model: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ifference 

Between Users vs. Non-Users," Marketing 

Research, Vol. 17, No. 3, 2002, pp. 1-33.

[68] Yoon, M.S. and Lee, Y.O., "A Structural 

Model of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iv-

ed Social Support, Computer Game Addi-

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 17, 

No. 2, 2005. pp. 183-197.

[69] Young, K.S., "What Makes the Internet Ad-

dictive," http://necaddiction.com/articles/ 

habitforming.htm, 1997.

[70] Wu, J. and Li, P., "Why they enjoy using 

this gaming Application?," Proceedings of 

the 13th Americas Conference on Informa-

tion Systems, Keystone, USA August 09th- 

12th, 2007.



The Impacts of Social Support of Guild Members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Flow and Loyalty in MMORPG

98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19, No. 3

◆ About the Authors ◆

JuSeon Kang

Dr. Juseon Kang(kjuseon@nate.com) is a researcher at the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She 
received her Ph.D. degree i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from Chon-
nam National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Game, Virtual Com-
munity, e-Learning and Electronic Commerce.

YoonJung Ko

Dr. Yoonjung Ko(yunjungo@nate.com) is a researcher at the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She 
received her Ph.D. degree i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from Chon-
nam National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are in the area of e-Lear-
ning,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CMC), e-Business, and Knowle-
dge Management.

IlSang Ko 

Dr. Ko (isko@chonnam.ac.kr) is a Professor at the College of Busi-
ness Administr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He 
received an MBA from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and a Ph.D. from 
the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His recent papers have appeared 
in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collaboration, and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B-to-B 
Electronic Commerce, E-Collaboration, E-learning and Firm’s Capacity 
and Capability of IT Applications.


	abstract
	Ⅰ. 서 론
	Ⅱ. 문헌 연구
	2.1 길드 관련 연구
	2.2 길드에 관한 심리적 요인

	Ⅲ. 포커스 그룹 인터뷰
	3.1 1차 FGI
	3.2 2차 FGI

	Ⅳ.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4.1 연구모형
	4.2 가설

	Ⅴ. 연구방법
	5.1 자료수집
	5.2 분석방법
	5.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Ⅵ. 연구결과
	6.1 신뢰성 분석
	6.2 측정도구의 타당성 분석
	6.3 상관관계 분석
	6.4 구조모형의 검증

	Ⅶ. 결 론
	7.1 연구결과의 요약 및 논의
	7.2 연구의 시사점
	7.3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References>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