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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self-esteem influencing variables such as appearance stress, sex-role identity, and

depression, in order to assess self-esteem standard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t also investigated mediating effects
of sex-role identity and depression on self-esteem.

The study subjects were 2,511 elementary students and 2,958 middle school students, selected using the Korea
Adolescence Panel Data. The data collected from interviews were subjected to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appearance stress and depression of female students were higher than
those of male students. However, sex-role identity of male students was higher than those of female students.
Difference in self-esteem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P > 0.05). Secondly,
appearance str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sex-role identity and depression, but negatively correlated to self-
esteem. Thirdly, sex-role identity and depression had a mediating affect on self-esteem. Finally, variables affecting
self-esteem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ere appearance stress, men-role identity, and depression. In addition to
these variables, women-role identity was a major factor for female students.

주제어(Key Words) :외모스트레스(appearance stress), 성역할 정체감(sex-role identity), 우울감(depression), 자
아 존중감(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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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외모에대한기준과평가는시대나문화, 가치관등에따

라달라질수있겠지만외모지상주의는현대에전세계적으

로 나타나는 공통된 사회 현상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과도

한관심은더이상여성만의전유물이아니라남성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몇 년전부터 자주 회자되는‘꽃미남’이나

‘몸짱’이라는신조어는이러한사회상을반 하는대표적인

용어라할수있을것이다. 이처럼멋진외모와몸매가꾸기

에대한신드롬은성별에상관없이팽배해지고있으며연령

역시 하향화되는 경향이 있다. 아동기부터 일상생활에서 무

의식적으로접하게되는대중매체의프로그램, 컴퓨터게임

의 등장 인물, 바비인형과 같은 놀이감 등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어린연령부터개인의신체상(body image) 형성에

향을받는것이현실이다.

예를들면대중매체의출연자나게임캐릭터가여성적인

특징을 과도하게 강조한다던지 혹은 지나치게 마른 팔등신

의체형을가진인형등에개인이지속적으로노출됨으로써

외모에대한사회문화적태도가은연중에자신의가치정립

에내면화되는결과를초래한다. 즉, 대중매체는여성신체

의대상화(objectification)를강조하며여성의가치는외모에

따라결정된다는내용을전달하여외모에대한사회적기준

을 추종하도록 강화시킨다는 것이다(Moradi, Dirks, &

Matteson, 2005). 따라서관련연구들은여성을대상으로실

시된것이다수인데일례로한연구에서는대부분의여아들

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좀 더 마른 몸매를 갖고자 하는 것

으로나타났다(Dombush, et al., 1984).

우리나라도예외가아니어서보건복지가족부(2008)에따

르면우리나라청소년들의신장이서양의표준치수에근접

해 가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들의 체형이 전반적으로 10년

전에 비해 호리호리한 체형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외모를 중시하는 요즘의 세태를 반 하여 청소년의 상당수

가균형잡힌외모를얻기위해체중조절을시도하며, 운동

과식사량감소라는방법을사용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었

다. 이처럼여성의‘마름에대한이상화(thin ideal)’와함께

남성은‘건장함(muscularity)’을 추구하는경향이있다. 최

근 남성의 근육질 몸매 만들기에 대한 집착과 과도한 운동

행태가이러한추세를입증한다고할수있다.

이와 같이 외모 중시라는 동일한 주제하에서도 이상적으

로생각하는기준은사회문화적 향의차이에따라성차가

존재할가능성을유추하게한다(Cohance & Pope, 2001). 청

소년기는 발달 과정상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도

기로서이차성징등의신체적인변화가크므로자신의외모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자신의 성에 적합한 성역할을 지

향하게된다. 이시기에근접할수록자신과동성의성역할을

좀 더 동일시하여, 여성의 경우 신체적인 매력은 여성성과

연관된 기준으로수용하며(Stice, Hayward, Cameron,

Kilen, & Tayler, 2000), 남성역시동성의모습을닮아가려

고노력하는경향이있다(Field, et al., 2001).

이처럼신체적인변화에따른성역할습득과더불어이것

이사춘기남녀학생에게미치는결과가다른것으로보고된

다. 이는 이차 성징을 경험하는 시기상의 차이와 이를 받아

들이는태도의차이로인해성차가있기때문이다. 결과적으

로 사춘기로 접어드는 시기가 여학생에게 더욱 스트레스적

이어서일반적으로청소년기에는여학생이남학생보다우울

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Compian,

Gowen, & Hayward, 2004; Petersen, Sarigiani, &

Kennedy, 1991; Wong & Whitaker, 1993).

또한이연령대는‘상상의관중’과같이타인의평가에민

감한시기이므로(Elkind, 1981), 외부환경의 향에많이의

존하여 자신의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이 시기의 주요

발달 과업 중의 하나인 자아 개념 정립에는 자아 존중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Rosenberg, 1979). 이에자아존중감에 향을미치는여러

변인을파악하려는선행연구들중신체적인측면에서는신

체상이,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우울감이 주로 언급된 바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 후기부터 청소년기가 개인의 자

아존중감을정립하는결정적인시기이며외모에대한관심

이 급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 외모 스트레스와 이와

접한관련이있을것으로예상되는성역할정체감및우울

감을매개로하여이러한변인들이아동과청소년의자아존

중감에미치는 향을규명하고자한다.

이상의목적을위해상정한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연구문제1> 외모스트레스, 성역할정체감, 우울감과자아

존중감에대한성차와연령차이는어떠한가?

<연구문제2> 외모 스트레스, 성역할 정체감 및 우울감과

자아존중감과의관계는어떠한가?

<연구문제3>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감이 외모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을매개하는가?

<연구문제4> 외모스트레스, 성역할정체감과우울감이아

동과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인 향력은어떠한가?

Ⅱ. 선행연구고찰

1.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아동기에서청소년기로이행되어가는시기중이들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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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야하는발달과업으로대표적인것이자아개념이며이

중에서도 자아 존중감의 발달이 중요하다. 자아 존중감은

‘자신의 능력이나 중요성 등 자신의 가치를 평가, 판단하는

것으로 행동과 적응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이라 할 수 있

다(한상미, 김경미, 2006). 이는 15세경부터현저히발달하기

시작하므로청소년기가매우중요하며, 이때사회적환경의

주요인물로부터의인정과수용, 또는거부와멸시가이들의

자아 존중감에 지대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Rosenberg, 1979).

따라서관련연구들은부모나또래와의관계등을살펴본

연구가 다수이나, 학령기 아동의 자아 존중감은 학업적, 사

회적, 신체적자아존중감의구조를가진다는Harter(1990)

의견해를참고하여그동안간과되어온신체적자아존중감

위주로 접근하고자 신체상을 독립 변인으로 연구할 것이다.

그리고이것에 향을미치는사회문화적요인과개인의심

리적 요인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청

소년기는이차성징의발현에따라자신의외모에적합한성

역할습득이라는사회화과정이요구되며, 성숙에대한상이

한반응으로인해이것이이들의우울감과자아존중감에

향을미치는것으로요약되기때문이다.

연구대상면에서도기존의연구들은신체적매력이여성

에게만중요한것으로간주, 대상을여학생으로만한정하여

신체상이나 외모 스트레스를 주제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

다(김정민, 박경미, 2008; 현명호, 유제민, 이수현, 2002). 또

한아동기의남녀모두를살펴본연구들도보고되기는하나

성별 집단을 구분하지 않는 등(도금혜, 2008), 남녀 모두를

연구대상으로하며초등학교와중학교시기를동시에고려

하여 종단적으로 시도한 연구는 흔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

는외모스트레스와성역할정체감, 우울감과자아존중감의

성차와 연령차가 어떠한가, 이 변인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미치는 향이어떠한가를살펴보고자한다.

2. 외모 스트레스

1) 외모스트레스와자아존중감

선행 연구들은 아동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주로형성되는자아존중감에 향을미치는변인을알아보

기위한노력을계속하여왔다. 그중한변인으로포함되는

것이신체상(body image)으로이는‘자신의신체에대한내

적인 심상과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정서적 태도’로 정의된다

(Faubel, 1988). 청소년기는급격한신체성장과이차성징의

발달로인해신체에대한관심이증가하는시기이므로이러

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신체상을 구성해야 한다. 더욱이 이

시기의 신체상은 자아 개념의 일부이므로 자신의 신체상에

불만족할 경우 자기 가치감을 결정하는데 향을 미치며

(Pierce & Wardle, 1997), 결과적으로본인이이상적으로생

각하는 신체상과 실제와의 괴리감 때문에 심리적인 어려움

을경험할수있다.

예를들어현대사회에서의비만은부정적인평가와사회

적인 배척으로 연결되기 쉽다(Rodin, Price, Sanchez, &

McElligot, 1989). 또한청소년의자아존중감에 향을미치

는요인을파악한한상숙과김경미(2006)의연구에서도신체

상과자아존중감에유의한상관이있었으며상당한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성차를 알아보지

못한한계점이있다.

2) 외모스트레스와성역할정체감

신체상 형성에 막대한 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물학적,

대인관계적,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요약된다(Presnell,

Bearman, & Stice, 2003). 생물학적요인의경우사춘기의

남녀가 경험하는 신체적인 변화를 수용하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남아는 이러한 변화에 만족하고 남성적인 특징으

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Nolen-Hoeksema & Girgus,

1994). 반면 여아에게는 신체적인 변화가 초경에 대한 불편

함과성적대상으로취급되는등부정적인것으로인식된다.

한편대인관계요인은앞서언급한여러연구들에서또래의

평가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Shroff & Thompson,

2006).

이중에서도신체상에가장많이작용하는것으로나타난

사회문화적요인은성역할정체감이해당될수있으며이와

접한관련이있을것으로예상되지만이러한관계를직접

적으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드물어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수집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3) 외모스트레스와우울감

신체상의 불만족은 우울감과 같은 정서적 디스트레스와

연관되어이시기동안이들은급격한우울징후를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므로 우울감은 정신건강상의 주된 문제로 간

주되어왔다. Compian et al.(2004)은 10∼13세의여학생들

을대상으로연구한결과신체상의만족도가낮을수록우울

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관련 연구들에 따르

면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할수록 대개 우울 성향이 높을 뿐

아니라자아존중감이낮았다(박경애, 2002; 박지현, 최태산,

2008; Tiggemann, 1996).

4) 외모스트레스에대한성차와연령차

신체상과 자아 존중감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P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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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nch, Myers, Kilmartin, Forssmann-Falck과

Kliewer(1998)는 청소년 초기의 부정적인 신체 평가가 자

아 존중감에 미치는 향에 있어 성차가 있음을 주장하

다. 즉,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더 많은 관련성이 있고 여아

가 신체상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다

수의 선행 연구들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들로, Shroff

와 Thompson(2006)은 사춘기 여학생에게는 또래의 평가

가 중요하여 이들이 외모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화시키고

결국 신체상에 대한 불만족이 자신의 자아 존중감에도

향을 미친다고 언급하 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또래 관계의 질이 신체 불만족과 연관되어 다이

어트나 섭식 장애와 관련됨을 보고한 바 있다(Schutz &

Paxton, 2007).

국내의 연구 경향도 외국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현명

호외(2002)는 여중생의신체상불만족은비만과우울을매

개로함을발견하 고, 여고생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는외

모에대한대중매체나사회문화적태도가이들의섭식태도

에미치는 향을살펴보았다(김정민, 박경미, 2008; 김정민,

한근희, 2008). 여대생의경우타인의평가에민감한내현적

자기애가강하고, 타인의부정적인평가를두려워할때, 그

리고신체상의만족도가떨어질때마르고자하는욕구가강

한것으로나타났다(신동주, 정남운, 2007). 그러나최근에는

신체상에 대한 관심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서

남성에게도확장되고있다. 단지여성은마름에대한욕구가

지배적이라면 남성은 근육질의 외형을 희망하는 차이가 있

을뿐이다.

이에 남녀를 함께 살펴본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McCreary와Sasse(2000)는여학생은마름에대한이상화를

내면화하나 남학생은 건장함(muscularity)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여 그렇지 않을 경우 자아 존중감이 낮아 체중을

늘리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 다. 또한 Presnell et

al.(2003)은여학생은체중이늘어날수록신체에불만족했으

나, 남학생은평균체중보다많거나적을때신체불만족점

수가높았다. 초등학교남녀 5, 6학년생을대상으로한도금

혜(2008)의연구에서는자아존중감이아동의신체상에 향

을주며, 섭식태도가신체상에미치는 향력이가장큰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지

않고함께분석함으로써선행연구들에서지적된성차를알

아보지못한제한점이있다.

3. 성역할 정체감

1) 성역할정체감과자아존중감

성역할정체감(sex-role identity)은‘자신의성별을인식

하고사회에서정의한성역할을습득함으로써생긴남성혹

은여성으로서의통합감’이다(김애순, 2005). 즉, 성에따라

개인의 특질이 다르므로 예를 들어 공격성, 주장성, 지배와

통제 등은 남성성 성역할로, 관계지향성, 의존성, 의사소통

과 같은 특성은 여성성 성역할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와 같

은 성역할 고정관념은 일차적으로는 가족, 그리고 또래 관

계, 학교환경, 나아가대중매체와같은사회화과정을통해

개인에게내면화되고전수된다(Crespi, 2007, 김소정, 재인

용).

이에대한왕강희(2008)의연구에서는초등학교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 는데 성역할 정체감은 남아와 여

아 모두 양성성 정체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미분화정체감의순이었다. 그리고남녀모두자아존중감이

높은집단에서양성성정체감이가장많이나타났으며남성

성 정체감이 뒤이었다. 다시 말하면 성에 관계없이 자아 존

중감이 높은 아동은 양성성 정체감을, 자아 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미분화된 정체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안순

(2004)은 초등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남녀별 차이가

있어남학생은미분화, 남성성, 양성성, 여성성의순으로, 여

학생은 양성성, 여성성, 미분화, 남성성의 순임을 보고하

다. 또한이들의학교생활적응은남녀모두양성성유형의

경우가장잘하는것으로나타났다.

2) 성역할정체감과우울감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남성적인 고정관념을 표현하는 대

표적인용어인도구적인측면(instrumentality)은심리적인

안녕감과긍정적인관계가있으며, 이러한성향이많은개인

이 우울감이나 열등감이 적고,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Waelde, Silvern, & Hodges, 1994; Whitley &

Gridley, 1993). 이외에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도

나타났다(Marcotte, Alain, & Gosselin, 1999). 따라서남성

적인성역할특성이청소년기의우울징후를감소시키는한

요인으로제안될수있다.

반면여성성의고정관념인표현적인측면(expressivity)이

우울감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결과가 일관되지 않지

만 대체로 우울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Wong과

Whitaker(199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성역할과 불안간

관계가없었으나여학생은유의한관계가있어여성성의특

징인표현적측면이많으면우울감이심하 다. 이는양성적

인특징을가진남학생이그렇지않은남학생보다적응력이

뛰어나지만낮은남성성과낮은여성성의조합을가진여학

생은심리적적응에어려움을겪는것으로해석되었다. Hart

와Thompson(1996)도도구적측면등성역할과관련된변인

들이 우울감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도구적 성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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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고여성적특징이강하면우울감이증가되는것을발견하

다.

3) 성역할정체감에대한성차와연령차

성역할정체감의차이는‘성강화가설(gender intensifi-

cation hypothesis)’을이용하여설명될수있다. 이가설에

따르면 신체상의 변화로 인해 청소년 자신의 성(gender)에

관심을 갖게 되나, 이들은 아직 성역할 정체감이 명확하지

않기때문에기존의정형화된성역할에의존하기쉽다고가

정한다(Hill & Lynch, 1983). 이와 같은 주장에 입각하여

Alfieri, Ruble과Higgins(1996)는남아가남성적인고정관념

이견고해지는것처럼여아역시여성적인고정관념을고수

한다고하 다.

하지만이에대한이견도있어11세에서13세경사이에사

춘기가되면서남성성이나여성성, 성역할에대한태도가강

화될것이라는가설에대해남성성과성역할태도는연령이

높아질수록증가하 으나여성성에서는성차가나타나지않

았다. 한편성역할가설이지지되기는했지만사춘기와반드

시 연관되지는 않음을 주장한 연구들도 있다(Galambos,

Almeida, & Petersen, 1990; La-pointe & Marcotte,

2000).

4. 우울감

1) 우울감과자아존중감

우울감(depression)은 아동기나청소년기에나타나기시

작하여 특히 사춘기를 전후하여 급격히 증가한다(정옥분,

2008). 일례로Jaenicke, et al.(1987)의연구에따르면우울

증상을보이는아동은부정적인자아개념을가지고있으며

자기비하의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사회적으로

위축되고집중력부족으로학업성취가떨어질뿐아니라심

리적 장애나 신체적 증상 등을 호소하기도 하 다(Wicks-

Nelson & Israel, 2000).

2) 우울감에대한성차와연령차

부정적인 신체상과 우울감이 관련되며(Schutz &

Paxton, 2007), 이러한연관성에대해성차가존재하는주

된이유로이차성징을경험하는연령이남아보다여아가빠

른것을언급하기도한다. Petersen et al.(1991)은여학생의

경우이차성징이최고조로나타나는시기와상급학교로진

학하는시기가맞물리면서남아보다더많은우울감을경험

한다고주장하 다. 이처럼스트레스가많은사건들이동시

에발생하면서청소년기의여학생이대개더많은우울징후

를보인다.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Nolen-Hoek

sema와Girgus(1994)는연구대상중우울증상이심한경우

가5~12%를상회하 으며종단연구결과우울증이심한아

동은 5년후에도동일한경향을보 다. 이처럼우울감은아

동기에서 청소년기로 갈수록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나며특히여아는남아보다우울증상의비율이청소년기이

후매우높아지는것으로보고된다(Cantwell, 1990). 이처럼

우울감에 대한 지각에서도 성차가 존재하여 대개 남학생의

20∼35%, 여학생의 25∼40%가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etersen et al., 1991). 이러한경향은우리나라

의연구결과에서도예외가아니어서심희옥(1997)의연구에

따르면 학년이나 스트레스 정도, 개인적·환경적자원 등을

통제한후에도여아가남아보다더심한우울감을경험하는

것으로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한국청소년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 는데 이

자료는 종단적 연구 모형으로서 동일한 표본을 세 번 이상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반복 조사하는 중다전망적 패널 설계

(multiple point prospective panel design)를설계의기본원

칙으로한것이다. 이러한원칙하에전국의초등학교 4학년

과 중학교 2학년생들 중 표본으로 선출된 청소년들을 대상

으로하 다. 이들은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을통해전

국규모의대상으로선정되었으며개별면접조사방법을이

용하 다. 선정된 연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2,511명(남:

1,329명, 여: 1,182명)과중학교2학년2,958명(남: 1,506명,

여: 1,452명)이었으며, 조사기간은2007년 10월부터12월까

지 다.

2. 측정 도구

주요변인의측정은먼저외모스트레스에대해서는‘몸

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 받는다’등 4문항을 이용

하 다. 각문항은‘전혀그렇지않다(1점)’부터‘매우그렇

다(5점)’까지 5점척도로응답하게되어있으며, 합산한점

수가높을수록외모스트레스가심한것을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산출된 Cronbach α로초등학생집단은 .810, 중학

생 집단은 .797이었다. 한편 성역할 정체감은 여성성 정체

감과 남성성 정체감으로 세분화되는데 여성성 정체감은

‘여자는사회적성공보다좋은남자와결혼하는것이더중

요하다’등 3문항, 남성성정체감은‘남자에게는사회적성

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등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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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5점척도이며점수의합이클수록여성성정체감과남성

성 정체감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적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여성성 정체감의 경우 .739(초 4),

.774(중 2), 남성성정체감의경우 .771(초 4), .791(중 2)이

었다.

다음으로우울감에대한6문항은‘나는모든일에관심과

흥미가없는편이다’, ‘나는모든일에걱정이많은편이다’

등의내용이다. 문항별로‘전혀그렇지않다(1점)’부터‘매우

그렇다(5점)’까지5점척도중응답하게하 으며, 합산점수

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심한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Cronbach α는.840(초4), .836(중 2)이었다. 끝으로자아존

중감에 관해서는‘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라고생각한다’, ‘나는나자신이능력이있는사람이라고생

각한다’등 6문항으로조사하 다. 이는 5점 척도로구성되

었으며, 내적신뢰도계수Cronbach α는.767(초4), .763(중

2)이었다.

3. 분석 방법

자료분석은SPSS WIN(15.0) 프로그램을사용하여기술

통계를산출하 고, 외모스트레스와성역할정체감, 우울감

및자아존중감에대한성차와연령차이를알아보고자 t검

증을실시하 다. 변인간의관계는Pearson의적률상관계

수를 구하 고, 외모 스트레스,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감이

아동과청소년의자아존중감에미치는 향력의크기를알

아보고자위계적중다회귀분석을하 다. 그리고이과정에

서성역할정체감및우울감의매개효과는위계적중다회귀

분석을이용하여살펴보았다.

Ⅳ. 연구결과및해석

1. 외모 스트레스, 성역할 정체감, 우울감과 자아 존중감에

대한 성차와 연령 차이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문제인 외모 스트레스와 성역할

정체감, 우울감 및 자아 존중감에 대한 성차와 연령 차이를

알아보기위해 t검증을한결과는아래 <표 1>과같다. 외모

스트레스에 대해 성별로는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보다

심하 는데, 초등학교4학년집단(M= 9.93)과중학교2학년

집단(M = 10.63) 두 연령대모두여학생이외모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외모 스트레스

가더많다는이 미(2004)의연구를지지하는결과이다. 이

는여학생이남학생보다외모에대한사회적기준과압력을

더많이받아결과적으로서구여성의신체조건을동일시하

고 이에 부합하려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초

등학교 4학년집단보다중학교 2학년집단의외모스트레스

가 더 컸던 것은 이차 성징이 나타나는 사춘기에 접어들 때

외모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이에대한만족도가외모스트

레스의정도에차이를보이는것으로유추할수있다.

다음으로성역할정체감의성차와연령차이에대한결과

는남학생집단이여학생집단보다여성성정체감과남성성

정체감점수가높았으며이와같은경향은초등학생과중학

생 두 집단 모두 동일하 다. 즉,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의

여성성정체감은M= 7.67(SD = 2.59), 남성성정체감은M

= 9.76(SD = 2.66)으로, 여학생의점수(여성성정체감: M =

6.06, 남성성정체감: M = 9.12)보다높아남학생집단이남

남 여 전체
변인 (n = 1329a/1506b) (n = 1182a/1452b) (N = 2511a/2958b) t

M(SD) M(SD) M(SD)
외모스트레스
초 4 8.25(3.46) 9.93(3.80) 9.04(3.72) -11.649***
중 2 9.65(3.44) 10.63(3.51) 10.13(3.51) -7.697***

성역할정체감
초 4 여성성 7.67(2.59) 6.06(2.36) 6.91(2.61) 16.176***

남성성 9.76(2.66) 9.12(2.94) 9.46(2.81) 5.763***
중 2 여성성 7.67(2.36) 6.17(2.18) 6.93(2.39) 17.967***

남성성 10.70(2.41) 10.12(2.53) 10.41(2.49) 6.392***

우울감
초 4 13.11(4.71) 14.34(5.09) 13.69(4.93) -6.305***
중 2 15.13(4.58) 16.22(4.63) 15.66(4.64) -6.276***

자아존중감
초 4 20.66(3.95) 20.64(4.02) 20.64(3.98) .148
중 2 20.53(3.70) 20.54(3.69) 20.53(3.69) -.088

주주.. a: 초등학생의사례수, b: 중학생의사례수
***p < .001.

<표 1> 외모 스트레스와 성역할 정체감, 우울감 및 자아 존중감에 대한 성차와 연령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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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성 정체감 뿐 아니라 여성성 정체감도 강하 다. 다시 말

하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더강하다고할수있다. 중학교2학년집단도초등

학교 4학년집단과마찬가지로남학생이여학생보다여성성

정체감(M = 7.67점)과남성성정체감(M = 10.70) 모두점수

가높았다. 그러나남학생집단내에서여성성정체감은연령

에따른차이가없었으나, 남성성정체감은 1점가량상승하

여연령이증가하면서남성성정체감이견고해지는것을알

수있었다.

한편우울감은초등학교4학년과중학교2학년집단의남

학생이각각 13.11점, 15.13점으로같은연령대의여학생(초

4: M = 14.34, 중 2: M = 16.22)보다낮아여학생들이더많

은우울감을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자아존중감

의경우초등학교4학년남학생은20.66점, 여학생은20.64

점으로 그 차이가 미미하 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

다. 중학교 2학년집단역시남녀각각 20.53점, 20.54점으

로큰차이를보이지않아성차는존재하지않았고연령상으

로는고학년이되면약간의하락세를보 다.

2. 외모 스트레스와 성역할 정체감 및 우울감과 자아 존중

감의 관계

두 번째 연구 문제로서 외모 스트레스와 성역할 정체감

및우울감, 그리고자아존중감과의관계는Pearson의적률

상관계수를이용하여산출하 다(<표2>). 분석결과남학생

(초4: r = .138**/r = .056*, 중 2: r = .125**/r = .074**)과

여학생(초 4: r = .031/r = .122**, 중 2: r = .156**/r =

.168**) 모두외모스트레스가많을수록, 여성적성역할과남

성적성역할의정체감도강했다. 또한외모스트레스가많을

수록, 우울감도 높아 남학생은 r = .406**(초 4), r =

.371**(중 2), 여학생은r= .390**(초 4), r = .453**(중 2)이

었다. 외모스트레스와자아존중감과의관계는남학생(초4:

r = -.301***, 중 2: r = -.296***)과 여학생(초 4: r = -

293***, 중 2: r = -.377***) 모두부적상관을보 다. 즉,

외모스트레스가많을수록, 이들의자아존중감은낮았다.

이러한결과는외모스트레스와우울감, 자아존중감과의

부적관련성을언급한선행연구들(박경애, 2002; 박지현, 최

태산, 2008; Compian et al., 2004; Marcotte et al., 1999;

Tiggemann, 1996)을지지하는결과이다. 또한성역할정체

감중남성성정체감과는정적상관을보인이전의연구들과

도부분적으로일치되었다(Hart & Thompson, 1996; Wong

& Whitaker, 1993).

3.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감의 매개 효과 및 아동과 청소년

의 자아 존중감을 설명하는 변인

끝으로성역할정체감과우울감의매개효과와아동과청

소년의자아존중감에 향을미치는변인을살펴보고자위

계적중다회귀분석을실시하 다. 분석에앞서독립변인간

의다중공선성을점검하 는데상관계수가그다지높지않

아 분석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 다. 그리고

Durbin-Watson 계수는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 집단은

2.024, 초등학교 4학년여학생집단은 2.001이었으며, 중학

교2학년남학생집단은1.938, 중학교2학년여학생집단은

2.099로 2에근접하 다. 그리고Eigen 값은집단별로각각

1.922, 1.934, 1.942, 1.950으로15이하여서회귀분석에적합

한모형이었다.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감이 외모 스트레스와 자아 존중감

을매개하는가를알아보기위해변인들의상관관계를살펴

보았는데이는매개역할의기본적인조건으로각변인들간

의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Baron과

Kenny(1986)의제안을기초로한것이다. 이에대해앞서두

번째 연구 문제에서 주요 변인간의 관계성을 검증하 으며,

이 변인들을 순차적으로 투입하 다. 그리고 선행 연구들에

서성에따른차이가보고되므로남학생과여학생을구분하

여분석하 는데, 남학생을대상으로한결과는아래 <표 3>

과 <표 5>와같으며, 여학생의결과는 <표 4>와 <표 6>에제

시하 다.

외모스트레스

남 여 전체
변인 (n = 1329a/1506b) (n = 1182a/1452b) (N = 2511a/2958b)

r r r
성역할정체감

여성성 .138*** / -.125** .031***/ -.156** .011*** / -.087**
남성성 .056***/ -.074** .122*** / -.168** .061***/ -.103**

우울감 .406***/ -.371** .390***/ -.453** .412***/ -.421**
자아존중감 -.301*** / -.296*** -.293***/ -.377*** -.290***/ -.332***

주주.. a: 초등학생의사례수, b: 중학생의사례수
*p < .05. **p < .01. ***p < .001.

<표 2> 외모 스트레스와 성역할 정체감 및 우울감, 자아 존중감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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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 분석 결과, 초등학교 남학생의 자아 존중감에 대한

외모스트레스변인의설명력은9% 는데(p < .001), 외모스

트레스(β = -.301, p < .001)는이들의자아존중감에부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외모 스트레

스가 적을수록, 초등학교 남학생의 자아 존중감이 높았다.

제 2단계에서 성역할 정체감 변인이 첨가됨으로써 1%의 변

량이추가로설명되었으며(p < .001), 이변인은외모스트레

스를 매개하여 전체적으로는 10%의 변량이 설명되었다. 외

모스트레스(β= -.300, p < .001)는여전히유의한변인으로

남아있었으며, 성역할정체감중남성성정체감(β = .104, p

< .001)은자아존중감에정적인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

났다. 즉, 외모스트레스가적으면, 남성성정체감이강하고,

초등학교남학생의자아존중감도높다고할수있다.

마지막제 3단계에서는우울감변인이첨가됨으로써 11%

의변량이추가로설명되었고(p < .001), 매개하는것으로나

타나이들의자아존중감전체변량의21%를설명하 다. 외

모 스트레스(β = -.159, p < .001)와 남성성 정체감(β =

.089, p < .01)은 계속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남아 있었으

며, 우울감(β = -.356, p < .001)은 초등학교남학생의자아

존중감에 부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외모 스트레스가 적고, 남성성 정체감이 강할 때, 우울감이

적으며, 결과적으로이들의자아존중감도높았다(<표3>).

초등학교여학생집단의경우투입한순서는초등학교남

학생집단과동일하며최종적인변인들의설명력은총 25%

다. 외모스트레스(β= -.133, p < .001)와여성성정체감(β
= -.066, p < .05), 남성성정체감(β= .090, p < .01), 그리고

우울감(β= -.435, p < .001)이초등학교여학생의자아존중

감에 향을 미쳐, 외모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여성성 정체

감이 약할수록, 남성성 정체감이 강할수록, 또한 우울감이

적을수록, 이들의 자아 존중감이 높았다. 이 과정에서 남성

성정체감(β = .088, p < .01)은 외모스트레스에대해매개

역할을 하여, 외모 스트레스가 적을 때, 남성적인 정체감도

강하며, 우울감 변인이 추가될 경우,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

던여성성정체감(β = -.066, p < .05)의매개효과가존재하

여우울감(β = -.435, p < .001) 역시성역할정체감과자아

존중감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언하면 외모 스트레

스가 적을 때, 여성성 정체감은 감소하고, 남성성 정체감은

증가하며, 이에 따라 우울감이 감소하여 초등학교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이높아지는것이다(<표4>).

중학교 남녀학생의 자아 존중감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

의총설명변량은남학생집단 20%, 여학생집단 28% 으

며, 결과는아래<표5>와 <표6>에제시하 다. 남학생의자

아존중감을설명하는변인은외모스트레스(β = -.177***)

와남성성정체감(β= .121***), 우울감(β= -.328***)으로외

모스트레스가적을수록, 남성성정체감이강할수록, 그리고

우울감이적을수록, 중학교남학생의자아존중감이높았다.

이에 대한 매개 효과는 여성성 정체감이 적고, 남성성 정체

감이많으면, 외모스트레스와자아존중감은부적인관계를

보 으나, 우울감변인을투입했을때여성성정체감의효과

는사라져남학생에게는성역할정체감중남성성정체감만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β β β
외모스트레스 -.293*** -.302*** -.133***

성역할정체감
여성성 -.056 -.066*
남성성 .088** .090**

우울감 -.435***

△R2 .085*** .008** .160***
R2 .085*** .093 .254
F 110.881*** 40.477*** 99.946***

*p < .05. **p < .01. ***p < .001.

<표 4> 초등학교 여학생의 자아 존중감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N = 1182)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β β β
외모스트레스 -.296*** -.294*** -.177***

성역할정체감
여성성 -.087** -.047
남성성 .119*** .121***

우울감 -.328***

△R2 .088 .016 .091
R2 .088 .104 .195
F 144.473*** 58.082*** 91.046***

**p < .01. ***p < .001.

<표 5> 중학교 남학생의 자아 존중감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N = 1506)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β β β
외모스트레스 -.301*** -.300*** -.159***

성역할정체감
여성성 -.049 -.023
남성성 .104*** .089**

우울감 -.356***

△R2 .091 .009 .105
R2 .091 .100 .205
F 132.427*** 48.859*** 85.288***

**p < .01. ***p < .001.

<표 3> 초등학교 남학생의 자아 존중감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N =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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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개역할을하 다. 즉, 외모스트레스가적은것은남성

성 정체감이 강할 때이며, 이러한 경우 우울감이 적어 결과

적으로자아존중감이높아진다고할수있다(<표5>).

한편여학생의자아존중감은외모스트레스(β= -.193***),
여성성정체감(β= -.074**), 남성성정체감(β= .076**)과우

울감(β= -.407***)에의해설명되어, 외모스트레스가적을수

록, 여성성정체감이약할수록, 남성성정체감이강할수록, 그

리고우울감이적을수록, 이들의자아존중감이높았다. 성역

할정체감의매개효과로는여성성정체감만이외모스트레스

와자아존중감을매개하여외모스트레스가적으면, 여성성

정체감도적어, 자아존중감이높아지지만, 우울감변인을추

가한결과남성성정체감도매개변인으로나타났다. 따라서

외모스트레스와여성적정체감은자아존중감에부정적이나

남성성정체감이강하면우울감이감소하여자아존중감이높

아지는결과를보인다(<표6>).

Ⅴ. 논의및결론

본연구는외모스트레스가아동후기와청소년기학생들

의자아존중감에미치는 향을살펴보고자성역할정체감

과 우울감을 매개 변인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외

모스트레스는여학생집단에서더심하게나타나십대여학

생집단이남학생집단보다신체상을더부정적으로지각한

선행 연구들을 지지하 다(박경애, 2002; 이 미, 2004;

Dombush, et al., 1984; Polce-Lynch et al., 1998). 이는최

근외모에대한관심이성별을초월하여증가하고있는사회

적분위기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는이에대한사

회적압력이여성에게보다강함을보여주는결과라생각된

다. 그리고연령면에있어초등학교 4학년집단이중학교 2

학년집단보다외모스트레스가강하여, 초등학교3학년생보

다 6학년생이스트레스를많이느꼈던이 미(2004)의연구

와일치하 다.

이와 같은 경향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형식적 사고 등 인

지 능력이 향상되어 사회문화적으로 규정한 이상적인 평가

기준이개인의사고에보다 향력있게작용하는시기일수

있기때문이다. 또한이차성징이남아보다여아가2, 3여년

정도 먼저 나타날 뿐 아니라 신체적 성숙은 여아의 경우 곧

지방등체중의증가와연결되는특수성이존재한다는것이

다(Attie & Brooks-Gunn, 1989). Cawley(2001)의연구에

따르면 체중이 10파운드 증가하면 여아는 10%, 남아는

7.3% 가량 이성 교제의 가능성이 하락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여학생은여성의체형에근접하게변화되는과정

에서대중매체나또래와의비교를통해, ‘마름에대한이상

화’와 같이 자신에게 내면화된 이상적인 미의 기준과 실제

의 차이가 클 경우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보인다.

하지만성역할정체감의경우남학생집단의성역할정체

감점수가여성성, 남성성모두높았으며, 이 중에서도여성

성점수보다남성성점수가높아남성성과성역할태도는연

령이높아질수록증가한Galambos et al.(1990)의연구와동

일한결과 다. 즉, 남학생들이여학생보다성역할정체감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함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는데 조정문

(1993)의연구에서남성은여성성고정관념으로인해여성을

차별하는것에는반대하지만남성과여성간역할구분을유

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었던 것처럼 보수주의

적인관점을옹호하는것이라할수있다.

예전과달리여성의남성적인성향은비교적용인되는사

회적분위기로변모하고있지만반대의경우남성은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하여 남학생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고

수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이러한결과는강정구(1990)

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학생

보다 여학생에게서 더욱 감소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 것

으로보인다.

Maccoby(1998)에따르면아동기에서청소년기로의전이

시 엄격히 분리되었던 성 고정관념이 재구조화된다고 하

는데, 본연구대상의남학생은고정관념이강화되었던반면

한편으로는여학생의남성성이증가한것일수도있다. 왜냐

하면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지위 향상 등으로 인해 기존

의성정형화된이미지가희석되고있기때문이다. 다양한사

회 관계와 경험에 노출되면서 성역할의 유연화를 초래한다

는Kulik(2005)의 설명이위와같은결과를뒷받침한다. 이

처럼동일한사회문화적변화를경험한다고해도주로여성

만이 향을 받아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그동

안기득권의위치 던남성이사회변화에적응하고수용하

려는의지가적고결과적으로의식변화의지체현상을보인

것으로도해석할수있다.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β β β
외모스트레스 -.377*** -.365*** -.193***
성역할정체감

여성성 -.123*** -.074**
남성성 .044 .076**

우울감 -.407***
△R2 .142*** .014*** .128***
R2 .142 .156 .284
F 239.604*** 58.082*** 143.141***

**p < .01. ***p < .001.

<표 6> 중학교 여학생의 자아 존중감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N = 1452)



10     대한가정학회지 : 제47권 8호, 2009

- 96 -

또한 우울감의 경우 초등학생와 중학생 두 연령 모두 여

학생이남학생보다우울감점수가높았는데이와같은결과

는여학생들의우울징후가더많았던Petersen et al.(1991)

이나 심희옥(1997)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여 선행 연구들을

일관되게지지하 다. 다시말하면여학생이이차성징을경

험하는연령이남학생에비해빠를뿐만아니라이것이이들

에게긍정적인자기평가의기회가되기보다는그반대로인

식되는 비율이 훨씬 더 높고 이 때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시

기와도중첩되면서여학생이우울징후를더많이보이는것

으로생각된다.

이러한변화는자아존중감에 향을미치는변인과도연

관되어 남녀 모두 외모 스트레스, 남성성 정체감, 우울감이

자아 존중감을 설명하는 변인이었고, 여학생 집단은 여기에

여성성 정체감도 포함되었다. 신체상이 긍정적일수록 자아

존중감이높았던도금혜(2008)의연구나, 우울감이적을수록

이들의 자아 존중감이 높았던 선행 연구(Petersen et al.,

1991)를지지하는결과 다. 여학생집단에서만여성성정체

감이유의한설명변인이었던것은외모를중시하는사회적

세태가 여성성의 매력을 강조하는 문화적 가치와 결부되어

자신의 신체상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생각할경우여학생의우울감이높아지는것으로

볼수있다.

이는이 미(2004)나현명호외(2002)의연구와도일관된

결과이며, de Zwann, et al.(1994)은비만의여자청소년이

사회적차별과가족또는친구들의무시때문에스트레스를

많이받고, 체중증가에대한두려움, 비만으로인한자아존

중감의 결여, 왜곡된 인식 등으로 우울 증상을 초래한다고

하 다. 본연구에서도이를지지하여외모스트레스는성역

할과우울감을매개로하여자아존중감에는부정적인 향

을미쳤다.

이중흥미로운결과는성역할정체감으로여성성정체감

은부적인 향을, 남성성정체감은정적인 향을미쳤으며

남성성정체감이남학생집단뿐아니라여학생집단에서도

긍정적이었다는 것이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자아 존중감의

관계에대한모델중‘남성성성역할모델’은자아존중감과

남성성성역할수준이 접한관련이있어남녀모두남성성

성역할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다고 주장한다

(최진아, 이숙, 1991). 남성성성역할이문제해결능력을증

진시킨다거나, 높은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게 한다는 이전의

연구결과들을볼때(Marcotte et al., 1999; Waelde et al.,

1994; Whitley & Gridley, 1993), 여학생집단에서도동일한

결과가나타난것은최근‘알파걸’등의신조어처럼적극적

이고 진취적인 성역할이 이들에게도 중요하고 양성적인 성

역할에 대한 요구가 공존하는 과도기임을 보여주는 맥락이

라할수있다.

이와같은결과는본연구의첫번째연구문제에서여학

생이외모스트레스를더많이지각하기는하 으나그수준

이미약했던것과관련되는결과일수있으며여학생의의식

변화가남학생보다더진보하고있음을반 하는것으로생

각된다. 하지만남학생의의식변화가동반되지않고여학생

에게만양성적인변화를요구할경우성인여성이슈퍼우먼

콤플렉스에시달리며역할과중을경험하는것과같이이들

이 성장해서도 더 많은 부담감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남녀모두고정관념을개선하려는노력이우선되어야하

는데남성성만이우월한측면이아닌여성성의장점도인정

하여남녀모두융통성있는성역할을학습할수있도록교육

프로그램의기획과대중매체의홍보가필요하다. 더불어관

련정책입안시성인지적관점을포함시켜야할것이다.

본연구는『한국청소년패널조사』라는이차자료를이용하

여외모스트레스가아동과청소년의자아존중감에미치는

향을살펴보았다. 이자료는전국규모의대표성있는표집

을 통해 각 연령대별로 이천명 이상의 사례 수를 확보한 장

점이 있었던 반면 주요 변인의 측정과 활용에 있어 다소 제

한점이있었다. 이러한한계점에도불구하고남녀모두를대

상으로 하 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연령대를 종단적으

로 접근하여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외모 스트레스의

실태가어떠한가또한성역할정체감및우울감과의관련성

을알아보았으며, 이변인들이이들의자아존중감에미치는

향을규명하 다는점에서연구의의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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