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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젊은 여성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포스터광고에 등장하는 여성모델에 

대한 상향비교와 비만에 대한 두려움이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 및 우울과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

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여대생들에게 있어 포스터광고에 등장하는 젊은 여성모델들에 대한 

상향비교는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비만두려움은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만에 대한 두려움은 여대생들의 날씬한 신

체에 대한 욕구에 영향을 미쳐 비만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도 커지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는 우울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자인 여대생들은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가 크면 클수록 우울 성향도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Ⅰ. 서론

오늘날 미디어는 수많은 정보 원천제공자로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한 계를 형성한다. 이는 미디어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향을 끼치는 보편 이

고 강력한 문화  도구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디어는 아주 오랫동안 인간의 사고나 태도, 행동 등에 한 기  제시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편  가치들을 생산하여 왔다. 이 에서 

여성들의 이상 인 신체나 외모에 한 미디어의 이상화(ideal)는 많은 학자들

로부터 오랫동안 비 의 상이자 심의 상이 되어 왔다. 여러 학자들

(Thompson, 1990; Hamberger & Hall, 1988; Cash & Pruzinsky, 1990)은 

사회처럼 신체를 포함한 외모가 한 개인을 이해하는 기 이 되어가고 있으며, 

자의 이든 타의 이든 상 없이 외모나 신체에 한 심은 자신의 건강을 

리하고 유지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정 이지만 미디어나 자신의 주변인(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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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친구 등)에 의한 압력이나 스스로의 욕망으로 외모나 신체에 한 지나친 

심은 자신의 신체에 한 불만족으로 이어져 자신의 자아(self)에 한 안정

감이나 감의 손상을 가져와 궁극 으로 자존감의 하나 불안, 스트 스, 

우울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섭식장애와 같은 부 응 행동

을 보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오늘날의 TV 로그램이나 고를 보면, 이상 인 외모와 신체를 자랑하는 

배우들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게다가 주요 인기 로그램과 고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고 매력 이다. 사실 사람들은 이러한 미디어의 향으

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겉으로는 비 실 이라고 비 하면서도 미디어가 제

시하는 이상형을 자신의 이상형으로 삼는 것에 익숙해 있다(오미 , 정인숙, 

2005). 즉, 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체(몸)는 자아(self)를 표출할 수 있는 

 다른 표상이다. 서구 문화의 속한 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신체에 

한 많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신체는 더 이상 노동만을 한 도구가 아

니라 자신을 보다 쉽게 표 할 수 있는 문화  도구가 되었고, 작 에 이르러서

는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아이콘(icon)이 되었다. 이른바 스타로 불리 우는 

연 인들이나 슈퍼모델 등은 자신의 외모나 신체를 과시하고, 미디어는 이들의 

신체에 한 우상화를 통해 신체에 한 미  기 을 정형화시켜왔다. 우리사회

에서 서구 인 체형으로 별되는 날씬함(thinness)은 가장 형 인 신체기

이며, 얼짱이나 몸짱 그리고 S라인 등과 같은 용어는 날씬함으로 이해되는  

다른 상징이자 은 여성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부러움의 상이 되었다. 이같이 

날씬함이라는 신체  기 을 은 여성들의 신체  이상화(ideal)로 변화시키는

데 추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도구로서 매체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방송이나 고에서 고 매력 인 여성들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실

제로 등장하는 모델 부분이 매우 날씬한 몸매를 지닌 여성들로 채워져 있다. 

이에 따라 은 여성들이 방송이나 고에 등장하는 고 매력 인 여성모델의 

신체를 자신의 신체와 비교하고 평가함으로써 자칫 그릇된 신체  선입 이나 

편견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고 날씬한 여성모델들에 해 지속 으로 노출될

수록 은 여성들은 날씬한 체형이 여성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보편  신체

 체형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커다란 향을 미칠 수 있다. 서구의 문화가 

격히 확산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많은 은 여성들은 날씬한 체형을 선

호하고 날씬한 체형은 신체외모에 민감한 은 여성들에게 이상화된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날씬한 신체에 한 이상화된 압력은 날씬해지고자 하는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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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극하고, 날씬해지고자 하는 욕망은 때론 성형이나 무리한 다이어트 등으로 

이어져 심각할 경우에는 섭식장애(Stice & Shaw, 1994)나 스트 스나 불안감( 

Harrison & Cantor, 1997; McMullen, 1984; Stice & Shaw, 1994), 우울

(Heinberg & Thompson, 1995; Harrison, 1997) 등을 래할 수도 있다. 우리사

회에서 외모 시 경향이 사회 반에 걸쳐 확산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무리한 다이어트나 성형부작용으로 인해 인 기피 상이나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는 사례들이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

지 확산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미디어의 신체상에 한 부정  효과

를 살펴보는 것은 은 여성들의 왜곡된 신체상에 한 경고와 더불어 이러한 

사회  문제에 한 해답을 찾는데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

라 본 연구는 여 생들을 상으로 포스터 고에 등장하는 은 여성모델에 

한 상향비교와 비만두려움이 날씬한 신체에 한 욕구와 우울성향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하 다. 

Ⅱ. 문헌검토

1. 고의 신체이상화와 상향비교효과

미디어와 이상 인 신체에 한 노출의 계를 다룬 다수의 연구들을 보면

(Posavac, Posavac, & Posavac, 1998; Harrison & Cantor, 1997; Heinberg, 

Thompson, & Stormer, 1995), 미디어의 이상 인 신체에 한 노출이 지속될

수록 자신의 신체에 해 불만족하는 경향이 높아졌음을 보고하여, 은 여성들

의 미디어 노출과 신체불만족 간에 높은 련성이 존재함을 밝히기도 하 다. 

이와 같이 은 여성들이 미디어에 등장하는 여성모델들의 신체와 자신의 신체

를 비교, 평가하는 근본 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원인에 해서는 Festinger 

(1954)의 주장에서 알 수 있는데, 일반 으로 외모나 매력은 객 인 평가기

이 없기 때문에 은 여성들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평

가하고, 자신의 신체에 한 상(image)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

신의 신체상(body image)은 비교와 평가 상에 한 자신의 주  태도에 의

해 이루어진다. 한 Cash(1990)는 자신의 신체상에 해 갖는 주요한 특징을 

몇 가지 측면에서 밝히고 있다. 첫째, 자아에 한 느낌을 가장 요시하며, 둘

째, 고도의 주 인 경험이기 때문에 개인이 경험하는 신체지각은 객 으로 

보여 지는 실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셋째, 가족이나 동료집단, 사회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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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타인과의 경험이나 계, 비교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회문화 으로 

결정되며, 넷째, 신체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된다는 특성을 보인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면, 결국, 신체상은 개인의 주  경험에 의해 좌우되며, 

개인의 주  경험은 우리를 둘러싼 제반 사회의 다양한 경험에 의해 형성되

기 때문에 표 인 문화  도구로서 TV의 이상화된 신체상과 은 여성들의 

신체에 한 불만족의 련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TV의 이상화된 신체에 노출되었을 때, 은 여성들은 날씬함에 

한 내재화가 진행된다. 즉, 날씬함에 한 내재화는 ‘날씬함’에 한 사회  

기 을 수락하거나 과도하게 받아들이는 것(Cusumano & Thompson, 1987; 

Heinberg & Thompson, 1995; Bessenoff, 2006)을 그 특성으로 한다. 그러므로 

TV의 이상화된 신체에 한 미디어 노출이 지속 이고 으로 이루어질 

때, 은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해 불만족하는 경향을 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같이 날씬함에 한 내재화와 자신의 신체에 한 불만족은 TV에 등장하

는 이상화된 신체로 설정된 여성모델들의 신체와 자신의 신체를 비교함으로써 

나타나는데 이를 사회  비교라고 정의한다(Stormer & Thompson, 1996; 

Bessenoff, 2006). 일반 으로 사람들은 강력한 사회  원형이미지로 표 되는 

사회  동일성 습득을 통해 사회  보상을 얻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를 가진다

(Gerrard, M., Gibbons, F., Reis-Bergan, M., Trudeau, L., Vande Lune, L., & 

Buunk, B., 2002; Gibbons & Gerrard, 1995). 이런 과정은 사회  비교(social 

comparison)를 통해 구체화되는데, 사회  비교는 사람들이 사회 으로 바람직

한 어떤 것을 성취하도록 조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  비교는 우리가 믿

는 어떤 것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성공 수 을 

결정한다. 사회  비교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Festinger(1954)는 이를 

하향비교(downward comparison)와 상향비교(upward comparison)로 설명한다

(한덕웅, 장은 , 2003). 하향비교는 스스로의 가치에 한 감정이나 느낌을 강

화시키는 것으로, 자기 자신과 군가와 비교하여 군가가 자기 자신보다 덜 

행복하다고 인식하는 것(Wills, 1981)이며, 상향비교는 부정  감정을 유발시키

는 것으로 군가가 자기 자신보다 사회 으로 더 낫다고 인식하는 것(Gibbons 

& Gerard, 1995; Wheeler & Miyake, 1992)을 뜻한다. Stormer & Thompson 

(1996)은 타인의 신체와 자기 자신의 신체를 보다 많이 비교하는 여성들은 높은 

수 의 신체에 한 불만족을 느낀다고 하 으며, Tiggemann과 McGill(2004)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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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 여성모델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경우에 성인 여성이나 은 여성들 모

두가 자신의 신체에 해 부정 인 감정을 느 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 

Field, Carmago, Taylor, Berkey와 Colditz(1999)는 날씬한 여성모델과의 상향비

교를 할수록 은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한 불만족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섭식장애 징후를 보이기도 하 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상

인 신체상으로 묘사되는 여성모델들과 자신의 신체를 상향비교를 한 은 여성

들은 무기력감이나 스트 스, 불안 등과 같은 부정  감정을 갖게 되고 자신의 

신체에 한 낮은 평가로 인해 좌 감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상향비교와 비만 두려움, 날씬한 신체에 한 욕망, 우울의 계

신체상이 개인의 신체에 한 주 인 경험이자 그로 형성된 태도이므로, 개

인의 성장 발달과 인간과의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일생에 걸

쳐 지속 인 변화를 보이며(Schilder, 1975; Jasmin & Trygstad, 1979, 성 신, 

1997), 개인의 정서에 의해 형성(Norris, 1978)되므로 개인마다 다른 특성을 보

인다. 따라서 개인의 신체에 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체형

과 외모에 한 편견, 강박 념 등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개인에게 소

하다고 인식되는 주  사람이나 혹은 타인의 신체에 한 비교나 지지 등에 의

해 왜곡되기 쉽다. Jaccobi와 Cash(1994)는 남녀 성인들, 그 에서도 학생들

은 자신의 신체에 한 사이즈를 왜곡하여 지각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자신이 

지각하는 신체 사이즈와 자신이 이상 인 신체로 지각하는 사이즈 간에 불일치

를 보 으며, Cash, Bullen과 Burns(1977)의 연구에서는 신체 으로 매력 인 

여성이 더욱 더 여성 인 것으로 지각되기도 하 다. Stice(1994)는 신체에 한 

사회문화  압력은 모든 여성들에게 용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내재화되며 남

성보다는 여성에게 있어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하 다. 신체에 한 사회문화

 요구가 커질수록, 성역할 기 에 순응 일수록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신체에 한 만족이나 불만족으로 편향된다는 것이다. 날씬

한 여성들을 섹시하고 매력 으로 부각시키는 사회  분 기는 날씬한 신체에 

한 이상 인 신체상을 갖게 하여 이상 인 신체상과 실제 자신의 신체 간에 

불일치를 일으키고, 이런 불일치는 신체에 한 불만으로 표출된다고 주장하 다.

결국, 미  기 이 가져오는 신체에 한 그릇된 기 과 표 은 자신의 신체

상을 실제보다 크게 왜곡시키며, 신체에 한 그릇된 오해와 욕망을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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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집 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신체에 해 지속 인 

심을 갖는 것은 여성으로서 신체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지속시키고자 하는 

당연한 노력의 산물이며, 제도화된 사회문화  측면에서도 여성으로서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의 산물로 인정된다. 따라서 날씬하고 매력 인 신체를 가

지지 못한 여성은 비난의 상이 될 수밖에 없다. 같은 측면에서 Cash와 

Pruzinsky(1990)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신의 외모에 해 커다란 심을 가지

고, 자신의 외모나 신체에 해 보다 비 이며, 몸무게나 체 에 심할 정도로 

집 하는 성향이 매우 높음을 지 하면서 날씬함은 아름다운, 매력 인, 지 인, 

건강한, 성숙한 등으로 상징화됨으로서 여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조건이 되었

다고 주장하여 남성과 여성 간의 신체상에 한 기 과 표 이 다름은 물론 남

성보다는 여성의 신체에 한 이상화가 보다 엄격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느 특정 개인이 자신의 신체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는 비록 주

 평가에 의한 것일지라도 그 사람의 사고와 행동, 심리  안녕감 등에 궁극

으로는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오늘날처럼 외모가 한 개인을 이해하는 기

이 되어가고 있는 실을 감안할 때, 외모에 한 심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

하고 자신을 리한다는 측면에서 정 인 향을 주기도 하지만, 외모에 한 

지나친 심으로 인해 자신의 신체상에 한 불만족은 자신에 한 안정감이나 

감을 손상시켜 긴장이나 우울, 낮은 자존감, 처능력 하, 섭식장애와 같

은 심리 ․정신  문제와 인 계 손상 등 부 응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Thompson, 1990; Fallo & Rozin, 1985; Hamberger & Hall, 1988; 

Cash & Pruzinsky, 1990; 안소연, 1994; 오숙 , 1994). 여성이 사회 으로 형성

되어 있는 아름다움의 기 을 수용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한 만족도가 낮고

(Reed, 1998; 박은아․성 신, 2001), 자신의 재 체형에 상 없이 날씬한 체형

에 한 심도가 높을수록, 날씬한 몸이 여성스럽고 아름답다고 인식할수록 자

신의 신체에 한 불만족 수 이 높다(Cooper, Taylor, Cooper & Fairburn, 

1987). 

은 여성들의 신체에 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한 자신의 실제 신체에 한 

불만족은 종종 스트 스로 이어져 우울성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우울은 ‘ 망이

나 비 , 무력감, 슬픔, 불행 등과 같은 기분의 심리  변화로서 정상 인 기분

변화에서부터 병 인 기분변화를 모두 포함하며, 수면장애나 피로, 식용상실이

나 주의력 감소, 무기력감, 외부세계와의 단 , 자존감 하  자기비하, 흥미

의 상실 등과 같은 감정 상태에 이르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우울상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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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되면 자신의 미래에 한 비  태도가 지배 으로 나타나는데, 자신의 

신체에 한 불만족과 련되었을 경우에는 이상 섭식행동을 보이거나 섭식장

애를 유발(Stice, 2001; Stein, 1996)하기도 한다. Ross(1994)는 신체에 한 불만

족으로 인한 지속 인 스트 스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를 비웃거나 싫어

하며, 매력 이지 못한 여성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우울 성향이 

나타나며, 지속될수록 우울 정도는 높아지게 된다고 보고하 으며, Ogden과 

Evans(1996), 강징원․박찬욱․박형원․정혜숙․박 룡(1994)의 연구에서도 비

록 스스로를 과체  혹은 비만자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을 상으로 하 으나, 신

체나 외모에 한 불만족은 우울과 련이 있었다. 박수정(2002)은 은 여학생

들의 경우 날씬한 모습의 이상화된 신체상과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여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뚱뚱한 것으로 왜곡하고 스스로를 매력 없는 여성이라고 간주

하는 경향이 높으며, 타인의 신체에 해서는 비교  정확하게 평가하면서도 자

신의 신체에 해서는 실제보다 더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신체상을 부정 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한 불만족은 우울과 정  계

가 있다고 보고하 다. Nole, Cash  Winstead(1985)는 학생을 상으로 신

체상 왜곡과 우울 성향과의 계를 연구하 는데, 그 결과 자신의 신체상이 부

정 일수록 우울 성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승교(1998)의 여 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신의 신체상이 부정 일수록 우울성향이 나타난 것으

로 보고하 다. 이상의 논의와 같이, 상향비교나 자신의 신체상에 한 불만족

은 날씬한 신체에 한 욕망을 부추기는 한편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우울성

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연구가설

포스터 고 여성모델들의 신체에 한 일반 여 생들의 상향비교  비만두

려움과 날씬한 신체에 한 욕구  우울의 계를 규명하기 하여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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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상향비교

비만두려움

날씬함 욕구 우울

H1

H2

H3

H1. 상향비교는 날씬한 신체에 한 욕구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2. 비만두려움은 날씬한 신체에 한 욕구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3. 날씬한 신체에 한 욕구는 우울성향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 상

우리사회는 이미 미디어에 의한 지배 인 외모 시 경향에 노출되어 있기 때

문에 미디어의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날씬한 신체를 강조하는 분 기가 조성되

어 있다(한미정, 2000).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은 여성들이 이미 지배 인 외모

시 경향에 노출되어 있다고 상정하고, 평상시 포스터 고 모델에 한 상향비

교 여부와 비만두려움을 살펴보고, 이런 상향비교와 비만두려움이 날씬한 신체

에 한 욕구와 우울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하 다. 이를 해 

은 여성들을 표하는 여 생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서울  수도권에 치

한 2개 학교(C , N )에 재학 인 여 생들을 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기간은 2008년 12월 3일부터 5일에 걸쳐 

250부를 배포하고, 223부를 수거하 다. 이후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무성

의하게 응답한 설문지 11부를 제외하고 212부를 분석에 활용하 다. 

3. 측정도구

1) 상향비교(upward comparison) 척도

본 연구에서 상향비교 척도는 포스터 고에 등장한 여성모델의 신체와 자신

의 신체를 비교한 경험이 있는 지에 한 여부를 측정하 다. 상향비교 척도는 

Stormer와 Thompson(1996)이 개발한 외모  신체에 한 사회문화  태도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physical appearance-SATAQ)에 바탕을 둔 한미

정(2002), 이시연(2005), 고유미(2007)의 측정 도구를 참조하여 2문항의 5  척도

로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 상향비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089로 나타나 비교  신뢰할 만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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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만두려움(fear on weight) 척도

자신의 신체에 한 불만족을 나타내는 비만두려움 척도는 이정윤과 최정훈

(1997)이 번안한 한국  부정  평가에 한 두려움 척도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목

에 합하도록 수정, 보완하 다. 상향비교 척도와 마찬가지로 비만두려움은 8문

항의 5  척도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비만두려움 척도의 신뢰도는 Cron- 

bach's Alpha=.8831로 비교  높게 나타나 신뢰할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날씬한 신체에 한 욕구(drive for thinness) 척도

날씬한 신체에 한 욕구 척도는 Stormer와 Thompson(1996)의 사회문화  

태도 척도를 바탕으로 Botta(1999)의 논문을 참조한 이시연(2005)의 측정도구를 

참조하여 6문항의 5  척도로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 날씬한 신체에 한 욕

구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80으로 높게 나타나 설문구성이 비교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우울(depression) 척도

본 연구에서는 이 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한국  Beck 우울척도를 사

용하 다. 한국  Beck 우울척도는 모두 21개 문항의 4  척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총 은 최소 0 에서 최  63 까지 수화되도록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서 우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234로 매우 높게 나타나 설문구

성이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자료처리

본 연구는 통계 로그램인 SPSS 11.0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credibility 

analysis)과 상 분석(correaltion analysis)을 실시하 으며,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AMOS 7.0을 이용한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 다. 

Ⅳ. 연구결과

1. 측정변수에 한 상 계 분석

가설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 간의 상 을 알아보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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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다음의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상향비교는 비

만두려움(r=.240, p<.01)과 날씬한 신체욕구(r=.244, p<.01) 등과 정  상 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우울(r=-.006, p>.05)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포스터 고에 등장하는 여성모델에 해 자신의 신체

를 상향비교하면 할수록 비만에 한 두려움과 날씬한 신체를 갖고자 하는 욕

구도 높아지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비만두려움은 날씬한 신체욕구(r=.853, 

p<.01)  우울(r=.167, p<.05)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상 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나 비만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날씬한 신체에 한 욕구와 우울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날씬한 신체욕구는 우울(r=.223, p<.01)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상 을 보여 날씬한 신체를 갖고자 하는 욕구가 크면 클수

록 우울성향 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상관관계 분석

상향비교 비만두려움 날씬한 신체욕구 우울

상향비교 -

비만두려움 .240** -

날씬한 신체욕구 .244** .853** -

우울 -.006 .167* .223** -

* p<.05 ** p<.01

2. 가설검증

앞서 상 계 분석에서 비만두려움과 날씬한 신체욕구 간에 r=.853으로 비만

두려움과 날씬한 신체욕구 간에 상 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다 공

선성의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다 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극단치

를 탐지하는 Casewise Diagnostics, Mahalanobis와 Cook의 거리를 활용하 다. 

Casewise Diagnostics는 찰된 값  측된 값과 잔차의 크기를 비교하여 극

단치의 가능성을 단하는데 일반 으로 잔차가 크면 극단치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표 편차 ±3.0 범 를 과하면 극단치임), 이를 보완함으로서 분석의 

객 성을 높이는 Mahalanobis와 Cook의 거리는 그 값이 크면 클수록 극단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양병화, 2007). 이를 토 로 극단치를 탐색한 결과, 다 공

선성을 유발시킨 사례(설문지) 8개를 분석에서 제외하고 가설검증을 시도하

다. 다음의 <표 2>는 구조모형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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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도를 제시한 것이다. 합도 지수인 RMR(Root Means Residual), GFI(Good- 

ness-of-Fit Index), AGFI(Adjusted Good-of-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RFI(Relative Fit Index) 등이 모두 합도 기 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된 모델이 합함을 확인하 다. 

<표 2>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

합도 기 RMR GFI AGFI NFI RFI

합도 .078 .998 .990 .998 .993

합도 허용기 .10 이하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모델의 합도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단되어 경로계수의 방향성과 유의성

을 확인하는 가설검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3>에 보는 바와 

같이, 포스터 고 여성모델 신체에 한 상향비교는 조사 상자인 여 생들의 

날씬한 신체에 한 욕구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는 유의하지 않았다(estimate=.007, C.R=.827, p>.05). 그러므로 상향비교는 날씬

한 신체에 한 욕구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은 기각되었다. 다음

으로 비만두려움은 날씬한 신체에 한 욕구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통계 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estimate=.882, C.R=26.222, 

p<.001). 따라서 비만두려움은 날씬한 신체에 한 욕구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날씬한 신체에 한 욕구는 우울성

향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estimate=.256, C.R=3.853, p<.001)으로 나타나 날

씬한 신체에 한 욕구는 우울성향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 

한 채택되었다. 

<표 3> 가설검증

가설
Estimate

(표 화계수)
S.E(표 오차) C.R(t) 가설채택 여부

H1. 상향비교 → 

날씬함 욕구
.007 .043 .827 기각

H2. 비만두려움 → 

날씬함 욕구
.882 .039 26.222*** 채택

H3. 날씬함 욕구 → 

우울
.256 .547 3.853*** 채택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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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의 결과를 정리하면, 조사 상자인 여 생들의 경우, 포스터 고에 

등장하는 은 여성모델들에 한 상향비교가 날씬한 신체에 한 욕구에 아무

런 향을 미치지 못하 으나, 비만에 한 두려움은 여 생들의 날씬한 신체에 

한 욕구에 향을 미쳐 비만에 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날씬한 신체에 

한 욕구도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조사 상자인 여 생들은 날씬한 신

체에 한 욕구가 크면 클수록 우울 성향도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 로 가설검증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2> 가설검증 모형

상향비교

비만두려움

날씬함 욕구 우울

.01

.88***

.26***

 가설채택  가설기각

Ⅴ. 논의  결론

본 연구는 은 여성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여 생들을 상으로 포스터

고에 등장하는 여성모델에 한 상향비교와 비만에 한 두려움이 날씬한 신

체에 한 욕구  우울과의 계성을 살펴보고자 하 으며, 연구결과를 심으

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 생들에게 있어 포스터 고에 등장하는 은 여성모델들에 한 상

향비교는 날씬한 신체에 한 욕구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 기존의 

연구에서 고 매력 인 여성모델들에 해 상향비교를 할수록 신체에 한 불

만족과 날씬한 신체에 한 욕구( 컨 , 다이어트 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친

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단된다. 그러나 한미정

(2000)은 우리사회의 지배 인 외모 시 경향을 감안할 때 날씬하거나 마른 몸

매를 강조하는 매체의 메시지는 이미 천정효과(ceiling effect)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체의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이미 마른 몸매를 강조하는(thinness 

promoting) 분 기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여성 수용자들에게 있어 그러한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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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한 번 더 보게 되더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특별한 향을 끼치지 못할 수

도 있음을 주장하 다. 이런 주장을 고려해 볼 때, 상향비교가 날씬한 신체에 

한 욕구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미디어의 천정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둘째, 비만두려움은 날씬한 신체에 한 욕구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만에 한 두려움은 여 생들의 날씬한 신체에 한 욕구

에 향을 미쳐 비만에 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날씬한 신체에 한 욕구도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은 여성들은 날씬한 신체를 과시함으로서 자신뿐

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정 인 감정을 불러일으켜 그 과정에서 타인들로부

터 존경과 인정을 받고자 한다. 한 자신이 능력이 있고 유능한 여성이 되기 

해서 날씬한 신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속 으로 가지게 됨으로써 결

국 다이어트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기도 한다(강상 , 1999; 이정윤․최정훈, 

1994). 따라서 자신의 신체에 한 부정  평가인 비만에 한 두려움은 날씬한 

신체를 유지하지 못하면 능력있고 유능한 여성이 될 수 없다는 심리  불안감

을 야기하여 지속 으로 날씬한 신체를 갖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하거나 날씬한 

신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욕구를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날씬한 신체에 한 욕구는 우울성향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 상자인 여 생들은 날씬한 신체에 한 욕구가 크면 클수록 우울 

성향도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정숙(2001)과 박소연(2004)은 일반 으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자신의 신체에 해 더욱 엄격하고 도달하기 어려운 이

상 인 기 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은 그 기 에 비교해 자신에 한 부정 인 

느낌을 가져 부정 인 신체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

다.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은 여성들은 날씬한 신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

구와 날씬한 신체를 유지하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리하지 못하는 무

능력한 여성이 될 수 있다는 심리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자신의 신체에 한 

심리  불안감은 좌 감이나 스트 스, 우울과 깊은 련성을 가진다. 다수 연

구들(조지숙, 1992; Musa & Roach, 1973; 정 남, 2000; Kostanski & Grullone, 

1998; Nole, Cash, & Winstead, 1985)은 자기 스스로에 한 왜곡이나 불만 등

은 좌 감이나 불안, 스트 스, 우울 등과 같은 심리 , 정신  문제  인

계 등에 손상을 주는 부 응 행동을 보인다고 하여 날씬한 신체에 한 욕구가 

지속될수록 우울도 높아진다고 하 다. 결국, 은 여성들은 날씬한 신체에 

한 욕구가 심리  부담감으로 나타나 종래에는 우울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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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지 까지 여 생들을 상으로 포스터 고에 등장하는 여성모델들에 한 상

향비교  그에 따른 비만두려움이 날씬한 신체에 한 욕구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고, 일부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수

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 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즉, 본 연구는 여 생들이 그 동안 미디어의 이상화된 신체에 이미 노출되어 있

음을 상정하 다. 이후 설문과정에서 포스터 고의 여성모델들에 국한하여 느

던 신체상을 떠올리고 설문에 응답하도록 요구하 으나, 과연 이에 한 통제가 

제 로 이루어졌는가에 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한 

본 연구의 결과가 포스터 고의 여성모델들과의 비교를 통해 나타난 결과인지 

아니면 미디어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인의 신체에 한 자신의 종합  경험에 

의한 결과인지에 해서도 명확하게 단언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결국, 후

속연구는 미디어와 신체에 한 반  계를 살펴보는데 있어 조사 상자들

에 한 정확한 통제를 통해 보다 객 인 결과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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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Upward Comparison and Fear on Weight on 

Female Model of Poster Advertisement on Driver for Thinness 

and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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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upward compar-

ison and fear on weight on female modes of poster advertisement on driver 

for thinness and depression focused on female students attending univers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and credibility us-

ing SPSS 11.0 program, also path analysis using AMOS 7.0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emale students' upward comparison on female 

model of poster advertising did not influence on driver for thinness. second, 

female students' fear on weight influenced on positively drive for thinness. 

third, female students' drive for thinness influenced on positively depression.

Key Words: Upward Comparison, Fear on Weight, Drive for Thinness, Depr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