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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비교가

여자 청소년의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The Mediating Effects of Body Comparis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Body

Dissatisfaction among Adolescent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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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1) the relationships among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body comparison, and body dissatisfaction in adolescent

girls; and (2) whether or not body comparis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body dissatisfaction.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291

girls from fifth through ninth grades. The data were collected by means of questionnaires given in

classroom setting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re are significant bivariate correlations among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body comparison, and body dissatisfaction.

Furthermore, body comparison partia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and body dissatisfaction. These results seem to indicate that

the idea that there are multiple standards of beauty and individuality for every person should be

promoted, and this in turn could lower the risk of body dissatisfaction among adolescent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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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최근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 그에 따

른 불건강한 방법의 체중감소 시도, 성형수술

증가 등 신체를 변화시키려는 다양한 행동이 성

인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에서도 증가하며 사회

적 우려를 낳고 있다. 2010년에 실시된 한국 아

동청소년 건강 실태 조사(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1a)에 따르면, 조사 대상 아동청소

년 9,844명 중 57.6%(남 49.7%, 여 66.1%)가 자

신의 체형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2011년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

교 3학년까지의 전국 청소년 9,297명을 대상으

로 실시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1b)에서는

최근 1년간 외모 및 신체조건에 따른 스트레스

를 경험한 비율이 45.4%(남 36.3%, 여 55.9%)

에 달했고, 같은 기간 동안 외모나 신체조건으

로 인해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

이 34.5%(남 33.4%, 여 35.7%)였으며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외모나 신체조건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6.8%(남 4.0%, 여 10.3%)였다.

이와 같이 한국 청소년의 상당수가 자신의 신체

에 불만을 느끼며 그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신체불만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역기능적이

고 부정적인 믿음과 감정을 일컫는 것인데

(Garner, 2002)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지각

하는 인지적 특성과 그에 수반되는 부정적 감정

이라는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

각성을 찾을 수 있다. 즉 신체불만족은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들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신

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신체

불만족과 그에 따른 심리정서적 문제들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기의 신체불만족

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 되며(Cho, 2009;

Jang & Song, 2004), 사회불안을 유발하기도 하

고(Cash & Labarge, 1996), 우울증 발생 위험을

높이며(Lee, 2012; Levine & Smolak, 2001;

Paxton, Neumark-Sztainer, Hannan, & Eisenberg,

2006), 과도한 체중조절 행동이나 섭식장애의 원

인이 되고 (Neumark-Sztainer, Paxton, Hannan,

Haines, & Story, 2006; Son, 2008; Stice, 2002),

자살사고나 자살시도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는

것으로(Kim & Kim, 2009; Noh & Choi, 2009;

Rodriguez-Cano, Beato-Fernandez, & Llario, 2006)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알 수 있듯

이 신체불만족은 최근 한국 청소년에서 발생율

이 증가하며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서적 문제로부터 섭식장애나

자살 등 심신의 건강과 생명유지에 심각한 결과

를 낳는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다. 따

라서 신체불만족을 증가시키는 데 관여하는 변

수들과 이들이 신체불만족을 증가시키는 과정에

대한 많은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며 이런 연구의

결과들로부터 청소년기 신체불만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신체불만족은 관련되는 심리정서적 문제들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어느 연령에서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초등학교 상급생과 중학생에

해당되는 청소년기 초기의 신체불만족은 발달적

특성 상 더욱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 청소년기 초

기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각인 신체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Smolak & Levine, 2001).

이때는 급격한 신체성장과 이차성징 발달 등의

신체변화를 겪으면서 그 이전까지 자신의 신체

에 대해 지니고 있었던 지각과 평가가 변화되며

신체상이 새롭게 형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체

불만족이 커지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심신의 건

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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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정서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신

체불만족은 이 시기 주요 발달과업인 자아정체

감 형성 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청소년 초기에 발

달적으로 겪게 되는 신체 변화가 신체불만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기 초기 여성은

이차성징 발달 과정에서 신체에 지방이 축적되

며 이에 따라 체질량 증가가 동반된다. 이러한

변화는 마른 체형을 이상적이라 여기는 사회적

기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서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하여 청소년기 초기의 신체불

만족과 이에 따른 심리정서적 문제에 더 취약하

다(Levine & Smolak, 2002). 게다가 청소년기의

신체불만족과 이에 수반되는 심리정서적 문제들

은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므로(Ohring,

Graber, & Brooks-Gunn, 2002) 장기적으로 심신

의 발달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초기의 신체불만족을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데 관여하는 요인들에 대한 깊이 있

는 이해가 요구되며 특히 여자 청소년의 신체불

만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는데 신체불만족과 관련하여 여자

청소년이 겪는 문제가 더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신체

불만족의 개념과 신체불만족 관련 변수들 간의 작

용 방식에 성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

유로 신체불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Kostanski,

Fisher, & Gullone, 2004; Phares, Steinberg, &

Thompson, 2004; Sohn, 2010) 남녀에게 동일한

개념적 정의와 연구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

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에 따라 여자

청소년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신체불만족이라는 인지적, 감정적 경험은 자

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에 기인하는 것인데 그러

한 평가에는 사회문화적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

한다(Grogan, 2006). 자신의 신체 모습을 부정적

으로 지각하고 불만족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여기는

외모의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한 평가에 근거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청소년의 신체불만족

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외

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

는 대중매체를 통해 인식하게 된 이상적 외모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

을 변화시킬 의사가 있을만큼 적극적으로 그러

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수용하는 심리적 상태이

다(Thomson, van den Berg, Rodhrig, Guarda, &

Heinberg, 2004). 그런데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

되는 이상적인 신체의 기준은 대부분의 여자 청

소년들이 도달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그것을 선

망하는 정도가 크다면 좌절감을 느끼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므로

(Tiggemann & Lynch, 2001) 외모에 대한 사회문

화적 태도 내재화는 신체불만족의 위험 요인으

로 작용하게 된다. 대중매체를 통해 제시되는 이

상에 가까운 신체 기준을 의식하고 자신이 그러한

기준에 가까워져야 한다고 믿는 심리 상태는 여자

청소년들의 신체불만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Cafri, Yamimiya, Brannick,

& Thompson, 2005; Son, 2008) 신체불만족이나

섭식장애가 심각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를 조절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효과적으

로 완화시켰다는 보고도 있다(Stice & Hoffman,

2004). 특히 한국 청소년들은 외모나 신체조건

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1b) 사회구

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사회문화적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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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므로 외

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는 한국 청소

년의 신체불만족에 영향 미치는 변수로서 특히

의미가 있다.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

화적 기준 내재화는 신체불만족에 영향 미치는

주요 변수로 연구되어 왔고 상당히 일관된 결과

들이 보고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심화

시키는 다음 단계로서 본 연구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 내재화가 신체불만족에 영향

미치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알

아보기 위하여 신체비교를 외모에 대한 사회문

화적 기준 내재화와 신체불만족 사이의 매개변

수로 설정하였다.

신체비교는 자신의 신체 모습을 타인과 비교

하는 경향으로 정의되는데 신체비교를 함으로써

자신의 외모가 소속집단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가늠하게 되므로 (Heinberg & Thompson, 1992)

신체비교는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신

체비교는 스스로 의식할 겨를도 없이 자동적으

로 나타나는 행동이었는데(Botta, 1999) 이러한

행동은 주변에서 눈에 띄거나 자신과 자주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Lin & Kulik, 2002; Striegel-Moore,

Silberstein, & Rodin, 1986). 이처럼 일상생활에

서 부지불식간에 수시로 하게 되는 신체비교는

신체불만족이나 체중조절 욕구를 증가시키는 위

험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비교를 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신체불만족을 경험하는 정도도

높았으며(Leahey, Crowther, Mikelson, 2007;

Son, 2008) 또래와 빈번하게 신체비교를 하는 것

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자신의 체중이 무겁다

는 걱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도 보고

되었다(Wertheim, Paxton, Schutz, & Muir, 1997).

이처럼 여자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를 타인과

더 자주 비교할수록 자신의 신체를 불만족스럽

게 여기고 신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도 강

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신체비교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

도 내재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중매체에서 제시되

는 외모에 대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러한 이상적 기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

할수록 신체비교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Schutz, Paxton, & Wertheim, 2002; van

den Berg, Thompson, Obremski-Brandon, Coovert,

2002). 신체비교는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하는 행동이지만 대중매체에서 제시하는 사회문

화적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심리 상태가

강할수록 신체적 외모에 대해 민감해지기 때문

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신체적 조건을 살피고

서로 비교하는 행동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청소년기는 발달특성 상 또래집단에 소

속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Brown, 2005) 청

소년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중요하

게 수용할수록 자신의 외모를 개선하기 위한 정

보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또래 집단은

그러한 정보의 출처로서 매우 중요해질 것이므

로 또래와의 신체비교 또한 더욱 빈번하게 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신체비교의 동기에 성차가 있는지를 살

펴본 연구에 따르면 신체에 대한 자기개선 동기

는 여자 청소년들의 신체비교를 직접적으로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Sohn, 2010) 청소년들

의 신체 관련 자기개선 동기가 자극되면 자기개

선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상향 신체비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는

신체에 대한 자기개선 동기를 자극하여 신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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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

서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신체조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렇게 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의사도

있다면 자신의 외모가 사회문화적 기준에 비추

어 어떻게 평가되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 자

기개선을 할 동기가 강할 것이며(Harrison, 2001)

그에 따라 신체비교 행동이 촉진될 것이기 때문

이다. 이는 신체비교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불만족 관련 요인들에 공통적

으로 관여되는 변수임을 제시한 연구(Bessenoff,

2006)나 이와 유사하게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

적 태도를 내재화한 정도가 강할수록 신체비교

와 신체불만족이 모두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

한 연구들(Engeln-Maddox, 2005; Tiggemann &

McGill, 2004)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따라

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는 신체

비교를 증가시키고 신체비교는 신체불만족을

증가시킬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변수로 알려져 있는(Fitzsimmons-Craft

et al., 2012; Hargreaves & Tiggemann, 2002) 외

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비교

가 신체불만족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가 신체불만족에

영향 미치는 과정에서 신체비교가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런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나 신

체비교가 신체불만족에 영향 미치는 방식은 성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고(Barker & Galambos, 2003), 신체불만

족의 의미에도 성차가 있을 수 있으며(Kostanski,

Fisher, & Gullone, 2004)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

이 신체불만족은 여자 청소년에서 더욱 두드러

지는 문제이므로(Knauss, Paxton, & Alsaker,

2008) 본 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

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문제와 연

구모형(Figure 1)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자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

적 태도 내재화, 신체비교, 신체불

만족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여자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불만족 간 관계

는 신체비교에 의해 매개되는가?

Body
comparison

Body
dissatisfactionInternalization

<Figure 1> Research model

Ⅱ.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 3학년 여자 청

소년 336명에게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결측

치가 있는 질문지 45부를 제외한 후 291명의 자

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학년 별 인원 구성은

초등학교 5학년이 17.5%(51명), 6학년이 21.6%

(63명), 중학교 1학년이 18.9%(55명), 2학년이

23.0%(67명), 3학년이 18.9%(55명)였다. 아버지

의 학력 분포는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졸업이

각각 1.7%(5명), 2.4%(7명)이었고, 고졸이 39.2%

(114명), 전문대졸이 4.8%(14명), 대졸 이상이

51.9%(151명)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 분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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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졸업이 각각 1.7%(5명),

4.1%(12명)이었고, 고졸이 58.8%(171명), 전문대

졸이 3.4%(10명), 대졸 이상이 31.9% (93명)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어렵다 1.4%(4명), 어렵다 8.2%(24명), 보통이다

64.6%(188명), 넉넉하다 22.0% (64명), 매우 넉넉

하다 3.8%(11명)로 지각하였다.

2.측정도구

1)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를 측정하

기 위하여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

ance Questionnaire (Smolak, Levine, & Thompson,

2001) 번안본(Lee & Oh, 2003)의 사회문화적 태

도 내재화 하위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사회

문화적으로 이상적이라 여겨지는 신체와 외모의

기준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서 6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나오는 연예인의 외모를 내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다.’ ‘옷은 날씬한 모델이 입어야 더

예뻐 보인다.’ ‘날씬한 여자의 사진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진다.’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

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어 점수의 범

위는 6점부터 3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

회문화적으로 이상적이라 여겨지는 신체와 외모

기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척도 문항들의 Cronbach’s α는 .91이

었다.

2)신체비교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를 또래와 비교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The Body Comparison

Scale (Thompson, Heinberg, Altabe, & Tantleff-

Dunn, 1999) 번안본(Cho, 2005)의 3문항을 사용

했다. 이 척도는 자신의 키, 전반적인 몸매, 몸무

게를 친구들과 비교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척도의 문항들은 ‘자신의 키를

친구들의 키와 얼마나 자주 비교합니까?’ ‘자신

의 몸매를 친구들의 몸매와 얼마나 자주 비교합

니까?’ ‘자신의 몸무게를 친구들의 몸무게와 얼

마나 자주 비교합니까?’이다. 각 문항은 ‘전혀

비교하지 않는다’(1점)부터 ‘항상 비교한다’(5

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어서

점수의 범위는 3점부터 15점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자신의 키, 몸매, 몸무게를 친구들과 비교

하는 빈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척도 문항들의

Cronbach’s α는 .80이었다.

3)신체불만족

신체불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Body-Esteem

Scale for Adolescents and Adults (Mendelson,

Mendelson, & White, 2001)를 본 연구자가 번안

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의 신체나 외

모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대해 타인들이 어떻게 평가한다

고 지각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불만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느낌

과 생각 및 자신의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 지

각을 묻는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들어 보면, ‘나는 더 날씬했으면 좋겠다.’

‘내 몸무게를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진다.’ ‘내

또래 아이들은 내 외모를 좋아한다.’ 등이다. 문

항에 대한 응답은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

는 형식이며 ‘예’로 응답한 것은 1점, ‘아니오’로

응답한 것은 0점으로 코딩하도록 되어 있다. 점

수의 범위는 0점부터 24점까지이며 문항들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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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variables

Variable M SD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16.27 5.81

Body comparison 13.27 5.15

Body dissatisfaction 7.78 2.98

서 신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나타낸 문항들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

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불만족하는 정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척도를 이루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 .82이었다.

3.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했

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했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외

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 신체비교, 신

체불만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했으며,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불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신체비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Barron & Kenny (1986)의 매개효과 검증 방법에

따라 3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1단계에서

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를 독립

변수로, 신체불만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

귀분석을 실시하였고, 2단계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를 독립변수로, 신체비

교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3단계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비교를 독립변수로 하고 신체불만

족을 종속변수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결과분석

연구결과를 연구문제 별로 제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다룬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1.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 신체

비교, 신체불만족 간의 상관관계

여자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 신체비교, 신체불만족 간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

였다. 분석 결과,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는 신체비

교(r = .41, p < .001), 신체불만족(r = .29, p <

.001)과 의미 있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신

체비교도 신체불만족(r = .22, p < .001)과 의미

있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여자 청소년

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재화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신체비교를 빈번히

하며, 자신의 신체를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정도

가 높았고, 또래와의 신체비교가 빈번할수록 자

신의 신체를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외모에대한사회문화적태도내재화와신체

불만족간관계에대한신체비교의매개효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



8 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4, No. 2, 2013

- 34 -

<Table 3> Mediating effect of body comparis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body dissatisfaction

B β t R2 F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Step 1 Body dissatisfaction

Internalization .23 .29 7.51*** .08 56.47***

Step 2 Body comparison

Internalization .18 .41 11.07*** .17 122.63***

Step 3 Body dissatisfaction

Internalization .18 .22 5.33***
.11 36.65***

Body comparison .30 .17 3.94***

***p < .001.

<Table 2> Correlations among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body

comparison, and body dissatisfaction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Body

comparison

Body

dissatisfaction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1

Body comparison .41*** 1

Body dissatisfaction .29*** .22*** 1

***p < .001.

불만족 간 관계에 대한 신체비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

석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 내재화가 종속변수인 신체불만족

을 유의미하게 예측(β = .29, p < .001)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외모

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매개변수인 신체비

교를 유의미하게 예측(β = .41, p < .0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신체비

교가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3단

계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

(β = .22, p < .001)와 신체비교(β = .17, p <

.001) 모두 신체불만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비교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

재화와 신체불만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

변수로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 3

단계의 결과와 1단계의 결과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가 신체불만족에 미치

는 영향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1단계와

3단계에서 모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는 신체불만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

치지만 3단계에서의 영향력이 1단계에서보다

약화되었다(β = .29 → .22). 따라서 매개변수인

신체비교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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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comparison

Body
Dissatisfaction

Internalization

β = .41** β = .17**

β = .22**(.29**)

Note. The number in parentheses is the regression

coefficient without the mediator.

**p < .01.

<Figure 2> Mediating effect of body comparis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

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body dissa-

tisfaction

화와 신체불만족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매개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신체비교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

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불만족 간의 관계를 유의

하게 매개하는 것으로(z = 3.72, p < .001) 나타

났다. 이 결과는 여자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

회문화적 태도 내재화가 강할수록 신체불만족

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가 신체불만족을

증가시키는 과정은 부분적으로는 신체비교가

매개변수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외모에 대

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강하게 내재화 할수록 신

체불만족을 더 강하게 경험하는데 이런 현상은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재화 하는 것이 신체비교

를 유발하고 신체비교를 할수록 자신의 신체를

더욱 불만족스럽게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의미이다. 이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여 Figure 2

에 제시하였다.

Ⅳ.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의 부정적 신체상 문제에 주목하여 다양한 심리

정서적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신체불만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특

히 신체불만족의 문제는 여자 청소년에서 더욱

심각하고, 신체불만족 관련 변수들의 의미나 이

들이 신체불만족에 영향 미치는 과정에 성차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려하여 여자 청소

년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

적 태도 내재화, 신체비교, 신체불만족 간의 관

계를 알아보았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가 신체불만족에 영향 미치는 과정을 신

체비교가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

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비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불

만족, 신체비교와 신체불만족 간에 모두 의미 있

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강하게 내재화

할수록 자신의 신체를 또래와 더 빈번히 비교하

였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욱 불만족스럽게 느

꼈다.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또래와 빈번히 비교

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증가시

켰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

불만족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외모

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재화 하는 것이

신체불만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

한 선행연구들(Cafri, Yamimiya, Brannick, &

Thompson, 2005; Son, 2008; Forbes & Jung,

2008; Tiggemann & Lynch, 2001)과 일관된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재화 하는 것

은 사회에서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외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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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상태인데 이러한 이상

적 기준은 여성에 관하여 특히 획일적인 경향이

있으며(Hargreaves & Tiggemann, 2004) 현실적

으로 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들이

그러한 이상적 기준에 근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과 실제 자신의

모습 사이에서 느끼는 괴리감 때문에 신체불만

족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

비교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난 결과도 선

행연구와(Schutz, Paxton, & Wertheim, 2002)와

맥을 같이 한다. 사회에서 이상적이라고 여겨지

는 외모 기준을 내재화 하게 되면 자신의 신체

모습에 민감해지며 그러한 기준에 가깝게 자신

의 신체 모습을 변화시키려는 동기가 강한 상태

가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신체 모습과

이상적인 신체 모습 간의 격차에 주목하게 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신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또래를 비교대상으

로 선택하여 신체비교를 더욱 빈번히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Taylor, Neter, & Wayment, 1995).

신체비교와 신체불만족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

가 나타난 것도 선행연구들(Myers & Crowther,

2009; Son, 2010; Tiggemann & McGill, 200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여자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

체를 또래들과 빈번히 비교할수록 자신의 신체

를 더욱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것은 사회비교이

론의 원리와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에 수용되는 것을 특

히 중요시 하는 발달적 특성 때문에 또래집단의

가치나 기준에 동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Brown,

2005). 따라서 외모에 관해서도 또래집단에서

자신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또래집단의 외모 기

준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신체비교를 하는데 신체비교의 결과 자신에 대

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신체불만

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자기개선을 위해 신체비교를 하는 경

우에는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대상을 선택하여

상향비교를 하게 되는데(Sohn, 2010) 상향비교

는 우울이나 낮은 자아존중감 등 부정적인 결과

를 초래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감을 증

가시키기 때문에(Hargreaves & Tiggemann, 2004)

여자 청소년들의 신체비교가 신체불만족을 증

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

불만족 간의 관계를 신체비교가 매개하는지 알

아본 결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는 직접적

으로 신체불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

지만 신체비교를 많이 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

로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재

화 하는 것은 외모가 사회적 인정을 받고 성공

적인 삶을 사는 데 중요하며 사회에서 이상적으

로 생각하는 외모를 자신도 지니고 싶은 강한

욕구를 보이는 것이다(Lee & Oh, 2003). 그런데

일반적인 청소년이 이상적인 외모를 지닐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강하게 내

재화 할수록 이에 따른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외모가 중요하다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더욱 예민하게 비판함으로써 신체불만

족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재화 하게 되면 사회문화

적으로 이상적인 외모를 기준으로 하여 자신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알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면서(Harrison, 2001, Rickins, 1991) 자신의

신체를 또래들과 비교하는 경향이 증가하는데

신체비교는 대체로 자신보다 다소 상위에 있다

고 여겨지는 또래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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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Schutz, Paxton, &

Wertheim, 2002) 신체비교를 많이 할수록 자신

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정도가 증

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자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가 신체비교를 유발하고 신체비교를 할

수록 신체불만족이 증가하는 것은 여성들이 신

체비교를 할 때 보이는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와

연결 지어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즉 자신의 신체

를 타인과 비교할 때 자신과 관련성이 있으며

유사성이 많은 또래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경

향이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문화적 이상형

인 비현실적으로 마른 신체를 비교 대상으로 선

택하는 경향도 크다는 연구결과(Engeln-Maddox,

2005)가 있다. 이 연구결과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

화적 태도 내재화가 신체비교에 있어서 과도한

상향비교를 하도록 유도하는 요인임을 시사하므

로 여자 청소년들이 또래와 신체비교를 하는 경

우에도 또래집단에서 이상적인 기준에 가장 가까

운 또래를 비교대상으로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신체비교가 신체불만족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여성들은 신

체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어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경

향도 있기(Strahan, Wilson, Cressman, & Buote,

2006) 때문에 신체비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

불만족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가 신체

비교를 유발하고 신체비교를 할수록 신체불만

족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확증편향

(Cash & Pruzinsky, 2002)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

할 수도 있다. 즉 자신의 신체 모습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린 상태에서는 확증편향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에 따라 형성된 믿음을 유지

시키기 위해 추론이나 정보처리 과정에서 오류

가 발생하게 된다. 즉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재화 하면 자신의 신체 모습을 수용하

기 보다는 자신의 모습과 사회문화적 이상형 간

의 차이에 주목하게 되면서 체형이나 체중에 관

한 정보에 민감해지며 자신보다 신체적 매력이

크다고 인지되는 또래들과 자신을 더욱 빈번히

비교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강화되면서 신체불만족도 심화

될 수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의 외모

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비교가

신체불만족에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를 알아보

기 위하여 신체비교를 매개효과로 설정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체비교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가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재화하는

것은 신체비교를 증가시키고 신체비교의 증가

에 따라 신체불만족도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여자 청소년이 현실적으로 매우 소수의 사

람들만 지닐 수 있는 이상화 된 체형을 자신도

지니고자 선망할수록 신체 모습에 민감해지며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

보를 얻고자 신체비교를 더욱 많이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인

지하고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에 진행되어야 할 연구

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

므로 인과관계 해석에 한계가 있다. 신체불만족

은 아동청소년에게 여러 가지 심리정서적 문제

들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향후에 보다 장

기적인 계획에 따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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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를 심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신체불

만족 관련 변수나 변수들 간의 관계에는 성차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고 신체상의 문제를 겪

는 비율이 여자 청소년에서 더 높아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남자

청소년의 신체불만족 문제는 다른 양상으로 나

타날 뿐, 그것이 심리정서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은 여자 청소년의 경우와 같이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하므로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신체

비교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체형의 전

반적인 측면에 관해 묻는 소수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어 신체비교의 여러 측면을 모두 다루지

는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신체비교

의 보다 다양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논의를 심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외모에 대

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비교가 여자

청소년의 신체불만족에 영향 미치는 주요 변수

로 판단되어 이들이 신체불만족에 영향 미치는

과정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자료 분석 결과 이

두 변수가 신체불만족의 변량을 설명하는 비율

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추후 연구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신체

불만족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밝히면 다음과 같

다. 한국사회에서 외모는 개인을 평가하는 기준

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

로부터 더 잘 수용되고 인정받기 위하여 사회적

으로 이상적이라 여겨지는 외모의 조건을 갖추

기 위해 연령에 상관없이 자신의 외모를 변화시

키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외

모가 개인의 성공과 행복한 삶에 가장 중요하다

는 태도를 받아들인 청소년들은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또래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신체를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이에 수반되는 심

리정서적 문제들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

다. 따라서 개인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외모를

중시하며 바람직한 외모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대신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방향으

로 사회문화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각도

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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