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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the body satisfac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intention of men in 
their 20s and 30s is affected by men's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their level of SNS use; and their level 
of weight training.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men in their 20s and 30s who do weight training 
more than once a week, and 201 respons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For data analysis, frequency analy-
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ing analysis using Hayes SPSS 
process macro were performed. Sub-dimensions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body shame, body surveil-
lance, and control belief—were obtained. It was found that control belief and the level of weight training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body satisfaction, indicating that the higher the control belief and level 
of weight training, the higher the body satisfaction. It was also found that body shame; the level of SNS use; 
the level of weight training; and body satisf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appearance management intention. 
This indicates that the higher one feels body shame and body satisfaction, combined with high levels of SNS 
use and weight training, the higher the intention to manage one’s appearance becomes. Finally, body sat-
isfaction acts as a mediating variable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control belief and intention to manage 
one’s appearance, and between level of weight training and the intention to manage one’s appearance.

Key words: appearance management(외모관리), body satisfaction(신체만족도),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객체화 신체의식), SNS use (SNS 이용), 
weight training (웨이트 트레이닝)

Corresponding author: MiYoung Lee, e-mail: mylee@inha.ac.kr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7233/jksc.2022.72.6.193&domain=http://kjournal.co.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服飾 第72卷 6號

- 194 -

Ⅰ. 서론

매력적이고 호감 가는 외모는 현대사회에서 중

요한 경쟁력으로 평가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

할 때 외모를 중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Park,

2015). 이렇듯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분위

기에 따라 남성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외모관리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남성들도 자신들의 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Park & Chung, 2011; Pope, Phillips,

& Olivardia, 2000), 외모를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다양한 외모관리 행동에 참여하

고 있다(Park & Chung, 2011, UnivTommorrow,

2019).

밀레니얼과 Z세대 남성의 외모관리 실태와 인

식을 조사한 설문조사(UnivTommorrow, 2019) 결

과를 보면 응답자의 92% 이상이 최근 1년 내 외

모관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가장 많이

경험한 외모관리는 스킨 케어(63.6%)였고, 다음으

로 운동이나 헬스 등 체형 교정(54.2%), 제모

(26.8%)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중 77.6%가 최

소 한 달에 한 번은 외모 관리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모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으며, 대다수가(79.8%) 꾸준한 외모 관리

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밀레니얼

과 Z세대 남성에게 외모 관리가 일상이 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2021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8%

가 주 1회 이상, 1회 운동 시 30분이상 규칙적으

로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종목별로 보면

걷기(41.4%), 등산(13.5%), 다음으로 보디빌딩(13.4%),

요가/필라테스(7.2%) 순으로 2020년에 비해 보디

빌딩이나 요가/필라테스와 같은 실내 체육의 참여

도가 높아지고 있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2021). 특히 최근 남성의

근육 만들기, 즉 웨이트 트레이닝이 유행하고 있

는데, 사람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며 몸을 만

드는 행위를 투자의 일종이라 인식하고 있으며 이

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외모에 관한 관심이 얼

마나 높은지를 가늠하게 해준다(Choi & Lee,

2020). 특히, 최근 MZ세대에게 ‘바디프로필’은 새

로운 트렌드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Chang,

2021), 운동 후 바디프로필을 촬영하는 것이 자신

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이는 SNS를 통해 다른 사

람들에게 보여주는 행동으로 연결된다. SNS 이용

자들은 과시하고 싶은 욕구로 인해 주로 과장되거

나 가장 매력적이거나 긍정적인 모습을 올리고,

편집이나 수정 작업을 통해 실제 모습보다는 보정

된 이미지를 SNS에 게시물로 업로드한다. 이러한

선별, 수정, 보정이 이루어진 게시물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콘텐츠를 보는 타인은 외모의 기준이 높아

지게 되며, 사회적 기준의 내면화로 인해 스트레

스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또

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

게 되고, 신체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Brown & Tiggermann, 2016).

이렇듯 사회문화적으로 이상적인 신체 기준을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감시, 평가하는 것

을 ‘객체화된 신체의식’이라고 하는데, 선행연구

(Gim, Ryu, & Park, 2007; McKinley & Hyde,

1996)에서 신체에 대한 감시자적 시각과 평가는

결과적으로 부정적 신체경험을 낳고 외모관리에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객체화된 신체의

식은 여성을 대상을 연구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신체 객체화수준

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Gim et al., 2007). 하지

만, 남성의 외모나 몸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신체를 객체화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

지고 있음을 고려하여(M. Lee, 2014; Murnen,

Smolak, Mills, & Good, 2003) 남성의 객체화 신

체의식이나 남ㆍ녀간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도 진

행되었다(Gim et al., 2007; M. Lee, 2014; Moon

& Lee, 2018; Strelan & Hargreave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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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으로 퇴근

후 여가가 확보되는 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 기

성세대 대비해서 자기표현의 욕구가 강해 자기 몸

을 가꾸고 사진을 SNS 등에 공유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고려하여 20-30대를 중심으로 남성

의 객체화된 신체의식과 더불어 신체에 대한 인식

이나 얼마나 외모관리에 관심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특히, 최근 급증

하고 있는 피트니스 시설과(S. Y. Oh, 2020) 남성

들의 몸만들기 열풍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20-30대 남성의 신체만족

도와 외모관리의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

으로 본 연구는 남성들의 객체화된 신체의식과

SNS 이용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 정도가 그

들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객체화된 신체의식, SNS 이용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 정도가 신체만족도를

매개하여 외모관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았다.

남성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된

다양한 외모관리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나(Gallup

Korea, 2015; Kim, 2022; Park & Chung, 2011;

UnivTommorrow, 2019), 남성의 신체에 대한 인

식과 만족도 및 외모관리에 대해서는 여성에 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고(M. Lee, 2014;

M.-S. Lee, 2014; Park & Chung, 2011의 논의

참조), 최근 보고되는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에 관

한 연구들은 특정 외모관리행동(예: 화장품 구매

행동, 피부관리 등)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경우가

많다(Im & Lee, 2019; Lee, 2018). 최근 남성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미디어에서

남성의 외모나 그루밍에 대한 기사로 사회문화적

인 외모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남성

들의 객체화 신체의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객체화

신체의식과 남성들의 신체만족과 외모관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기존의 여성을 대상

으로 한 연구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또한, 소셜미디어와 신체

인식에 관한 연구가 여성이 집중되어 있고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제한적이므로(Moon & Lee,

2018; H.-S. Oh, 2020), SNS 영향이 남성의 신체

만족도와 외모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남성들의 신체기준 내면화와 신체인식 및 외모관

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

각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객체화 신체의식

McKinley & Hyde(1996)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마른 몸매 또는 지나치게 높은 신체 기준을 내면

화함으로써, 이를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기준에 맞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도록 하

는 것을 객체화 신체의식(objectified body con-

sciousness)이라고 하였다. 이 객체화된 신체의식

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이상적인 신체기준을 내면화

하여 자기 신체를 타인의 시선으로 관찰하고 평가

하며 지속적으로 감시하게 되는 것이다. McKinley

& Hyde(1996)는 객체화 신체의식의 하위요인으

로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통제신념을 제시하였

다. 신체감시성(body survaillence)은 자기 신체를

객체화하여 제3자의 시선으로 자신의 신체를 감시

하듯이 바라봄으로써 자기 신체를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 하고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

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신체수치심(body shame)

은 내면화된 이상적인 신체표준과 자기 신체를 비

교함으로써 이상적인 문화적 신체표준에 자신이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는 부정적인 심리경험을 말

하고, 통제신념(control belief)은 도달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게 형성된 문화적 신체표준에 도달

할 수 있다는 즉, 자기 외모를 문화적 기준에 맞

게 외모를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신체의 객체화 정도는 성별

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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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trelan &

Hargreaves, 2005). 한국에서 객체화 신체의식의

남녀 차이를 살펴본 Gim et al.(2007)의 연구에서

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객체화 신체의식 수준이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통제신념 모든 하위개념

에서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객체화 신체의식이 높은 것은 자신에 대한 존중

감이 낮으므로, 이러한 객체화 변수들이 높을수록

자기 신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

이 크고(Gim et al., 2007; Strelan & Hargreaves,

2005) 본인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McKinley & Hyde, 1996). 객체화 신체의

식의 하위 개념에 따라 신체 존중감을 살펴본

Gim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경우 객체

화 신체의식 중 신체감시나 신체수치가 높을수록

외모 존중감, 자기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포함

하는 신체 존중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

제신념의 경우에는 반대로 통제신념이 높을수록

신체 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신체 객체화 변수 중에서 신체수치심만이 신체 존

중감과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신

체감시나 통제신념은 신체 존중감에 유의한 영향

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을 대상으

로 한 다른 연구에서도(McKinley & Hyde, 1996)

객체화 변수 중에서 신체 수치감이 다른 변수에

비해 신체 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크게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Moon & Lee(2018)은 남녀

대학생의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높을수록 마른 몸

과 근육 만들기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나,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으로 볼 수

있는 마른 몸이나 근육 만들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마른 몸과 근육

만들기에 대한 욕구에 객체화된 신체의식의 하위

요인 중에서 신체수치심의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2. SNS 미디어의 영향

사회문화이론(Tiggemann, 2011; Thompson, Hein-

berg, Altabe, & Tantleff-Dunn, 1999)에 따르면

미디어는 여성에게 현대적인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제시하는데, 많은 여성은 이러한 이상적인 아름다

움을 열망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신체적 불만족을 초래한다. 또한, 신체 객

체화 이론에서는(Fredrickson & Roberts, 1997)

TV 등의 매체에서 여성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이 방송되는 것과 같이, 사람의 신체가 주로

외모에 기초하여 보고 평가되는 대상으로 사회적

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일이 이어지면

서 사람들은 자기 신체에 대한 관찰자의 관점을

내면화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사람들은 자신을 '자

기 객관화'라는 과정을 통해 자기 외모를 보고 평

가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Fredrickson

& Roberts, 1997). 자기 객관화는 신체의 외부 모

습을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특징

인 자의식의 한 형태이다. Fredrickson & Roberts

(1997)는 이러한 끊임없는 신체 감시가 신체에 대

한 수치심과 불안을 증가시키고, 이는 섭식장애를

포함한 많은 정신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주

장했다.

미디어 매체 환경은 최근 크게 변화하여 인터넷

사용이 크게 늘어나,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률은 2021년에 약

91.9%에 이르렀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개인별

이용 시간이 주 평균 20.1시간으로 전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gy

[NISA], 2022). SNS는 인터넷 이용자 중 80.2%

가 이용하는 인터넷 필수 서비스로, 특히 10~20

대에서 타 연령대에 비해 SNS 이용률이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Nasmedia, 2022). SNS 서비스

사용하는 주요 이유는 ‘재미있고 관심 있는 콘텐

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고, ‘나의 일상을 공유하

기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또한 이

미지 기반의 인스타그램은 크리에이터 콘텐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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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및 소통, 제품/서비스 후기 검색을 위해서도

활용되는 등 타 서비스 대비 활용범위가 넓은 것

으로 나타났다(Nasmedia, 2022).

기존의 전통 미디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과 같은 뉴미디어에도 전형적으로 아름다운 신체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SNS의 많은 콘텐츠는

사용자들에게 신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사회문

화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여고

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터넷 사용이 마른

몸, 외모 비교, 체중 불만족, 살을 빼고자하는 욕

구를 내면화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Tiggemann & Miller, 2010; Tiggemann &

Slater, 201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웹사이트 광

고의 내용 분석 결과,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

분은 젊고 날씬하며 매력적인 여성인 것으로 나타

났다(Slater, Tiggemann, Hawkins, & Werchon,

2011). 또한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 이용 정도

(예; 이용시간, 접속빈도)가 높을수록 높은 신체

감시(body surveillance)를 보여주었으며(Vanden-

bosch & Eggermont, 2012), SNS에서 외모와 신

체에 관련된 이미지 소비 및 피드 활동을 많이 하

는 사용자일수록, 사용자가 속한 사회에서 받아들

여지는 이상적인 몸이나 외모를 가져야 한다는 압

박을 더 크게 받고, 매력적인 외모 및 신체가 인

기 정도나 친구 및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 가장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Lee, 2017).

3. 운동의 영향

스포츠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 기능성에 집중

하고, 자기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한

다(Frisén & Holmqvist, 2010). 스포츠를 통해 자

신의 효과감, 만족감, 자신감 등의 긍정적 심리효

과를 증가시키고, 개인적 수용성을 향상해 새로운

자기 수용감을 키울 수 있어(Biddl, 1996; Branco,

Hilario, & Cintra, 2006; Glenister,1996), 운동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신체적 용모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느끼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증진되고 심

리적인 도움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적인 운

동은 신체적인 자기개념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

고(Kim, 2003; Moon, 2008) 신체만족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un, 2004). 운

동 정도에 따라 이러한 신체에 대한 인식이나 정

서에 영향을 미치는데, Jun(2004)은 운동 빈도와

기간, 시간 등이 신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

는 것을 확인하였고 Park & Yang(2019)는 운동

을 통해 자기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

시킬 수 있는데, 운동을 짧게 한 사람보다 오랜

시간 지속하는 사람이 자기 신체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더 낮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웨

이트 트레이닝의 운동 정도를 조사하여 이러한 활

동 정도가 신체 만족도와 외모관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4. 신체만족

신체만족도란 자신의 외모와 매력에 대해 만족

하는 정도이며 자기 신체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긍

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뜻한다(Cash, 1990). 미

디어와 매체들로 인해 끊임없이 이상적인 기준에

노출되는 신체이미지로 인해 신체만족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hompson, et

al., 1999; Tiggemann, 2011). 사회적 비교 이론

(Theory of Social Comparison)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외양, 능력, 태도, 행동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객관

적 기준이 부족한 경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

신을 평가하려는 성향이 있다(Festinger, 1954).

외모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존재하기보다는 각

시대나 지역에 따른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

지는, 즉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자기 외모를 평가할 때 자신

이 속한 사회 내에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

하게 되는데, 이때 미디어 등에 의해 제시되는 이

상적인 신체가 기준으로 활용되어 진다. 미디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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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미를 제시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이상적

인 미를 추구하지만 성취하지 못함에 따라 신체불

만족을 초래한다(Tiggemann, 2002).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는 과거 수십 년 동안

패션 잡지나 TV와 같은 전통 매체를 통해 전해

져왔는데, 이러한 매체에서 전달되는 이미지들은

일반적으로 젊고, 큰 키에 엄청나게 마르고, 포토

샵으로 다듬어진 모습으로 일반인들이 도달하기

어려운 모습이다(Grabe, Ward, & Hyde, 2008;

Tiggemann, 2011). 기존의 전통 미디어에서와 마

찬가지로,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도 전형적으로

아름다운 신체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Meier &

Gray, 2014). Grabe et al.(2008)은 여성과 미디어

노출과 신체 불만족 사이의 연관성을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미

디어 노출과 신체 불만족간의 연관성이 뒷받침되

고 있음을 제시했다.

객체화 신체의식과 관련하여 자신을 객체화하

여 타인의 시선에서 자기 신체를 마치 감시하듯이

바라보는 신체감시성과 사회문화적 이상적인 기준

에 자신이 미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받는 부정적

심리 경험인 신체수치심이 높을수록 본인 신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Gim et al., 2007),

객체화 신체의식 중 통제신념의 경우 본인의 외모

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있

을 때, 자기존중감과 신체적, 심리적 안녕감이 높

아진다는 결과도 있어 다른 객체화 신체의식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Gim et al., 2007).

5. 외모관리

외모관리란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

(Kaiser, 1996)으로 외모관리행동은 자신의 외모를

매력적으로 보이고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이

미지를 갖기 위해서 의복, 화장품, 피부관리, 체중

관리 등에 관심을 두고 노력하는 행동을 일컫는다

(Lennon, 2000). 개인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에서 자신의 모습을 사회문화적으로 이상적인 ‘이

상적인 외모’와 비교하고 평가한다. 개인이 타인에

게 자기 모습을 나타낼 때, 본인이 기대하는 모습

으로 표현하고자 의복, 소품, 화장품 등과 같이 정

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Identity kit)들을 사

용하여 외모를 관리한다(Goffman, 1961). 외모가

타인에게 자신을 인식시키고 좋은 이미지를 전달

하는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커짐에 따라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이상적인 외모를 갖기 위한 노력이

늘어나고 외모관리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Park

& Park, 2008). 외모관리 행동으로는 의복 연출,

피부관리, 체형관리, 식이요법, 운동, 메이크업, 성

형수술 등이 포함된다.

남성의 외모관리는 의복을 통한 스타일링, 체중

조절, 체형관리, 피부관리, 성형수술, 헤어관리, 건

강관리, 화장품사용 등으로 더욱 다양화되고 세분

화되어 연구되었다(Hwang & Kim, 2006; Ku,

Lee, & Choo, 2010; Ryou & Kim, 2009). 남성들

의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우리나라

남성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0년 7,300억원에서

2021년 1조751억원으로 성장하였고(Kim, 2022),

MZ 세대를 중심으로 패션과 미용에 관심과 투자

가 늘어나고 있다. 남성의 외모관리 행동 중에서

의복이나 체중관리, 화장과 같은 외모관리에 비해

성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보수적인

편이었으나(Ku et al., 2010), 한국갤럽이 1994년,

2004년, 2015년에 실시한 외모와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남성들이 취직을 위해 성형수

술을 받을 수 있다’에 대한 응답이 1994년에 48%

에서 2015년에는 65%으로 크게 성장하여 성형수

술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도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Gallup Korea, 2015).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체형관리나 피부관리와 같은 일반적인

외모관리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과격한

체중조절이나 의복을 통한 외모관리는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Hwang & Kim, 2006).

객체화 신체의식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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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

수치심과 신체감시성이 높은 남성의 경우 외모관

리 행동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외모관리를 위

해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

Lee, 2014). 20-50대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을 세부

적으로 살펴본 M.-S. Lee(2014)에 따르면 피부,

체형, 성형관리에서는 신체수치심과 통제신념이, 헤

어와 의복관리에서는 통제신념, 신체수치심, 신체감

시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이상적인 외모에 이르지 못한다

고 생각할 때는 자기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져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의복을 활용하여 긍정

적인 모습을 형성하려 하거나, 화장이나, 체중 변화

또는 성형과 같은 적극적인 외모 향상 행동을 취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Ha, Koh, & Chung, 2005).

Kim, Lee, & Koh(2006)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외모관리행동 연구에서도 신체에 불만족할수록 체

중 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낮은 신

체만족도가 외모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Kim & Lee(2009)와 Song & Kim

(2005)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신체만족도가 외모관

리행동과 정적인 관계가 있어 신체에 만족도가 높

을수록 의복에 관한 관심이나 외모관리행동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와의 관계를 고

려하여 객체화 신체의식과 외모관리의 관계에서

신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도 진행

되었는데, 모두 유의한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

다. 예를 들어 Park & Chung(2011)은 남자 대학

생의 외모관심이 신체만족을 매개하여 외모관리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외모관심과

신체만족이 각각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직접효과

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만족의 매개효과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여성의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신체존중감을 매개하여 체중

관리행동과 헤어관리행동과 같은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Jeon & Chung(2010)의

연구에서도 신체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Ajzen(1991)에 의하면 어떠한 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의도는 행위자의 의지와 동기 수준을 나

타내므로 그 행동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결정요인

으로 작용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관리

행동에 앞서 20-30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남

성들의 외모관리의도를 알아보았다. 앞에서 논의

한 객체화된 신체의식, SNS 이용 정도, 웨이트 트

레이닝 운동 정도가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앞에 제

시한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와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객체화된 신체의식과 신체만족

도, 외모관리와의 관계에서 신체만족도가 매개역

할을 하는지도 알아보았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9-30대 남성 웨이트 트레이닝 참여자들의,

1) 객체화 신체의식, SNS 이용 정도와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 정도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객체화 신체의식, SNS 이용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 정도, 신체만족도가 외모관

리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객체화 신체의식, SNS 이용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 정도가 신체만족도를 매개하

여 외모관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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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신체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객체화 신

체의식 척도(K-OBCS) 등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Gim et al., 2007; McKinley & Hyde, 1996) 신

체감시, 신체수치심, 통제신념에 해당하는 5문항씩

총 15문항을 포함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 측정하였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객체화 신체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체만족도는 Cho & Koh(2001)은 참

고하여 ‘나는 나의 전반적인 외모에 만족한다,’ ‘나

는 현 체중에 만족한다,’ ‘나는 호감가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등 총 5문항을 사용하였다. 외모관

리의도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Ku et al., 2010;

Park & Chung, 2011), ‘나는 다이어트할 의도가

있다,’ ‘나는 전문 스킨케어샵에서 피부관리를 받

을 생각이 있다,’ ‘나는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 성

형수술을 받을 의향이 있다,’ 등 5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의도 모두 5점 Likert

척도로(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와 외모

관리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NS 이용 정도에 대

한 문항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H.-S. Oh, 2020;

Vandenbosch & Eggermont, 2012) SNS를 얼마

나 자주, 오래 사용하는지, 팔로잉과 팔로워의 수

가 어떠한지에 대한 4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응답을 6개 급간으로 코딩하여 추후 분석에 활용

하였다.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 정도 문항은 일주

일에 얼마나 자주 운동하는지, 일주일에 몇 시간

을 운동하는지,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을 한 기간

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3개의 질문으로 구성하

였고, 응답을 6개 급간으로 코딩하여 분석에 활용

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주 1회 이상 하

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법에 의해 표

본을 추출하였다. 포털 사이트 운동 카페(예: 네

이버 헬스 카페 잠백이, 헬스매니아)와 수도권 대

학에 설문 참여 공고를 공지하여 모바일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227명의 응답 중 일부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01명의 응답을 분

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빈도 분석, 탐색적 요

인분석, 신뢰도 분석, 다중회귀분석, SPSS 프로세

스 매크로를 통한 부트스트랩(Boorstrap)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평가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객체화된 신체의식에 대한 하위 구성차원

을 살펴보고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

인분석 정제화 기준이 따라(Hair Jr, Black, Babin,

& Anderson, 2010) 요인분석 은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였다. 요인 부하량이

.40 미만 이거나 요인 부하량 차이가 .10 미만인

문항 4개가 제외되었고, 총 11개의 문항이 고유치

1을 상회하는 3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추출되었

다. 제외된 문항은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여

지는지에 관련된 ‘나는 옷을 입을 때 보여지는 것

보다 나의 편안함을 중시한다 (R)’, ‘나는 타인의

시선에 대해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한다’ 두 문항

과, 자신의 외모를 통제할 수 있는 믿음과 관련된

‘대부분의 좋은 외모 특성은 타고나는 것이다

(R)’, ‘나는 사람들의 몸무게는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R)’ 두 문항이

었다. 요인분석 결과 객체화된 신체의식의 첫 번

째 요인은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와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여 자기 신체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

는 내용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신체수치심’으

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자신을 객체화하

여 타인의 시선에서 자기 신체를 감시하듯 바라보

는, 즉 타인과 자기 신체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

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중시하

는 내용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신체감시성’으

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자기 외모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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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회문화적으로 이상적인 신체 기준에 맞게

외모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애용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통제신념’으로 명명하였다. 이

결과는 객체화된 신체의식을 신체감시, 통제신념,

신체수치심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제시한 선행

연구(Gim et al., 2007; McKinley & Hyde, 1996)

의 하위요인과 하위요인별 해당 문항과 같은 결과

로 전체 분산의 약 57.457를 설명하고 있어 개념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사료된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객체화된 신체의식 하위 요인의 내적 일관성 검

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위해 크론바흐 알파계수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크론바흐 알파계수

는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수용가능한 (acceptable) 수

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Cortina, 1993; Pallant,

2020). 각 요인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객체화된

신체의식 요인 중 신체수치심과 통제신념은 0.8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감시성 요

인의 경우 Cronbach’s α 값이 0.681로 나타나 수

용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각 요인별 평균

점수를 도출하여 후속 분석을 진행하였다.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의도, SNS 이용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모두 단일차원으로 도출되었다. 각

변수를 측정하는 문항들간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

한 신뢰도 검증 결과, 신체만족도의 Cronbach’s α

값은 0.848, 외모관리의도는 0.782, SNS 이용 정도

는 0.832, 웨이트 트레이닝이 운동 정도는 0.850으

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의 Cronbach’s α 값이 0.7

이상으로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각 변수별 평균 점수를 도출하여 후속 분석을 진

행하였다.

Dimension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α

Body Shame I feel ashamed of myself if I don't try to be the
best look I can be.

.831 3.212 24.709
(24.709)

.850

If I don't do my best to improve my appearance, I
feel like a pathetic person.

.823

I wonder if I'm a decent person if I don't exercise
enough.

.767

If I can't control my weight, I feel like I have a
problem.

.732

I feel ashamed when I don't think I'm the right size. .714

Body
Surveillance

I rarely compare my appearance to others.(R) .766 2.156 16.582
(41.291)

.681

I hardly care what I look like to others.(R) .728

I hardly care about my appearance.(R) .726

Control
Belief

I think I have little control over my appearance .793 2.102 16.166
(57.457)

.901

I think people can be as pretty/cool as they want
if they try.

-.773

I think I have little control over my appearance(R) -.711

<Table 1> Results of Factor Analysis on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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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논의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주 1회 이상 하

는 20, 30대 남성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집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227부 중 40, 50대 남성 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로 판단되는 26부를 제

외한 201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

는 20대 남성이 69.6%, 30대 남성 30.4%로 구성

되었으며, 직업은 학생이 4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장인 37.3%, 프리랜서 6% 순으로 구

성되었다. 응답자들의 웨이트 트레이닝 빈도는 주

5회가 31.8%로 가장 많았고, 주 6회 이상도

23.4%로 일주일에 5회 이상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5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응답자들의 SNS 이용 시간은 일 평균 4시간

초과가 19.9%, 3-4시간이 19.9%로 하루에 3시간

이상 이용하는 응답자가 40%에 달했다.

한 달 평균 외모관리 비용으로는 20-30만원이

32.3%로 가장 높았으며, 10-20만원이 26.4%, 30-

Characteristics n (%)

Age
20s 134 (66.7)

30s 67 (33.3)

Job

College student 100 (49.8)

Office worker 75 (37.3)

Freelancer 12 (6.0)

Self-employed 9 (4.5)

Other 5 (2.5)

Weight training frequency
(per week)

1-2 times/week 18 (9.0)

3 times/week 29 (14.4)

4 times/week 43 (21.4)

5 times/week 64 (31.8)

6 times/week 36 (17.9)

7 times/week 11 (5.5)

Length of weight training

less than 3 months 21 (10.4)

3 months ~ less than 6 months 23 (11.4)

6 months ~ less than 1 year 57 (28.4)

1 year ~ less than 3 years 55 (27.4)

3 years ~ less than 5 years 31 (15.4)

More than 5 years 14 (7.0)

Expense of appearance management

less than KRW 100,000 28 (13.9)

KRW 100,000 ~ 199,000 53 (26.4)

KRW 200,000 ~ 299,000 65 (32.3)

KRW 300,000 ~ 499,000 35(17.4)

KRW 500,000 ~ 699,000 13 (6.5)

More than KRW 700,000 7 (3.5)

<Table 2> Respondents’ Characteristics

(N=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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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이 17.4%로 나타났다. 외모관리 행동으로

51.2%가 스킨케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식

단관리는 68.2%가,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서 바디

프로필 준비를 위한 태닝은 26.4%가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하였다. 자세한 응답자 특성은 <Table 2>

와 같다.

2. 객체화된 신체의식과 SNS 이용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정도가 신체만족과
외모관리의도에 미치는 영향 및
신체만족도의 매개 효과

객체화된 신체의식 하위 변수인 신체감시성, 신

체수치심, 통제신념과 SNS이용 정도, 그리고 웨이

트 트레이닝 강도가 20-30대 남성의 신체만족과

외모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신체감시성, 신체수

치심, 통제신념과 SNS이용 정도,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정도가 신체만족도를 매개하여 외모

관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헤

이스가 제안한 SPSS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한 부

트스트랩(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1)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통제신념과 SNS
이용정도,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정도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인 객체화 신체의식(신체감시성, 신체

수치심, 통제신념)과 SNS이용 정도, 그리고 웨이

트 트레이닝 운동정도가 매개변수인 신체만족도로

가는 회귀모형(F=10.576, p<.0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인 R2 이

.213(수정된 R2 값인 adjR2은 .199)로 나타났다.

자세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통제신념과 SNS이용

정도,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정도가 신체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검증결과, 통제신념

(β=.198, p<.01)과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정도(β

=.408, p<.001)는 신체만족도의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객체화된 신체의

식의 다른 하위 요소인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과

SNS 이용정도는 신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외모를 통제

하여 사회문화적으로 이상적인 신체 기준에 맞게

외모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인 통제신념이 높을수

록,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을 자주, 오래 할수록 신

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신념과 웨

이트 트레이닝 운동 정도의 표준화 계수(β)를 비

교하면 웨이트 트레이닝 강도의 표준화 계수(β)

는 .408로 통제신념의 표준화 계수(β=.198)와 비

교하면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 정도가 통제신념보

다 20-30대 웨이트 운동을 하는 남성들의 신체만

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통제 신념이 신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

외모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념인

통제신념이 높으면 자기 신체 존중감이 높게 나타

난 선행연구(Gim, et al., 2007) 와 같은 결과로,

신체 존중감이 자기 신체나 외모에 대한 평가와

자기 신체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주관적 느낌

(An, 2019)으로 본 연구의 신체만족도를 포함하

는 개념이라고 할 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20-30대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도 Gim et

al.(2007)의 결과와 같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

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Gim, et al., 2007;

McKinley & Hyde, 1996) 객체화 변수 중에서 신

체수치감이 신체 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크

게 미치는 변수로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로, 성

별에 따라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객체화 신

체의식 하위요인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2)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통제신념과 SNS
이용정도,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정도,
신체만족도가 외모관리의도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객체화된 신체의식 하위 변수인 신체

감시성, 신체수치심, 통제신념과 SNS이용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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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정도와 신체만족도가 종속변

수인 외모관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회귀모형(F=12.259, p<.001)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인 R2은

.275(수정된 R2 값인 adjR2은 .252)로 나타났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통제신념과 SNS이용

정도,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정도, 신체만족

도가 외모관리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검증

결과, 객체화된 신체의식 변수인 신체수치심과

SNS 이용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정도, 신체

만족도가 외모관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체화된 신체의식 변수인 신체

수치심(β=.327, p<.001)과 SNS 이용정도(β=.152,

p<.05),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 정도(β=.162, p<.05),

신체만족도(β=.187, p<.01)는 모두 외모관리의도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자신이 이상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는 부정적인 심리 경험인 신체수치심이 높을

수록, SNS 이용을 많이 할수록,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을 자주, 오래 할수록, 그리고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외모관리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수치심과 SNS 이용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의

표준화 계수(β)를 비교하면 신체수치심의 표준화

계수(β)는 .327로 SNS 이용 정도나 웨이트 트레

이닝 운동정도, 신체만족도보다 외모관리의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남성들의 신체나 외모 관리에 관한 관심

이 증가함에 따라 의류, 액세서리, 화장품, 성형수

술 등 다양한 외모 관리를 하고 있다(Ku, et al.,

2010; M. Lee, 2014; M.-S. Lee, 2014; Univ

Tommorrow, 2019). 본 연구의 결과는 객체화된

신체의식 변수 중 신체감시성이나 자기통제는 유

의한 영향이 미치지 않은 데 비해, 자신이 이상적

으로 생각하는 모습과 비교해 수치심을 느끼는 신

체수치심이 높아질수록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

의 외모를 관리하고 변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는 신체수치심이 높은 남성의 경우 외모관

리행동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M.

Lee, 201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SNS 이용정도가 높으면, SNS에서 외모나

신체와 관련된 사진 등에 노출되거나 이러한 이미

지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므로, 이를 통해 사회문

화적으로 이상적인 외모나 신체에 대한 압박을 많

이 받게 되어 외모관리에 대한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이미지 중심 SNS가 사용

자들에게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압박을 크게 가함

으로써 외모관리 욕구를 높인다는 선행연구(Choi

& Lee, 2020; Lee, 2017; Lee & Lee, 2017)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는 신체에 불만족 할수록 외모관리향상을 위

한 행동경향이 높아진다는 결과와(Ha, et. al.,

2005; Kim, Lee, & Koh, 2006; Morry & Staska,

2001) 신체에 만족할수록 외모관리경향이 높아진

다는 결과가(Kim & Lee, 2009; Song & Kim,

2005) 있어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본 연

구 결과는 남성의 신체만족도과 외모관리의도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어 신체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외

모관리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게 나타나, Kim

& Lee(2009)와 Song & Kim(2005)의 연구를 지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객체화 신체의식, SNS 이용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정도와 외모관리의도 사이에
신체만족도의 매개역할 검증

앞서 진행한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헤이스

가 제안한 SPSS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한 부트스

트랩을 통한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객체화된

신체의식 중 통제신념과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정

도 만이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제

신념,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정도와 외모관리의도

사이에 신체만족도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

증되었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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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화 신체의식 하위변수 중 통제신념은 외모

관리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므로, 통제신념과 외모관리의도 사이에서 신체

만족도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객체화된 신체의식 중 통제신념은 직접적으로

는 외모관리의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신체

만족도를 거쳐서만 외모관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객체화 신체의식과

외모관리의 관계에서 신체만족도 또는 신체존중감

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선행연

구(Jeon & Chung, 2010; Park & Chung, 2011)

와는 다른 결과로, 자신의 외모를 통제하여 사회

문화적으로 이상적인 신체 기준에 맞게 외모를 만

들 수 있다는 믿음인 통제신념이 높고 자신의 신

체에 대해 만족감이 형성되었을 때 외모관리의도

가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객체화 신체의

식 하위 변수 중 신체수치감의 경우에는 외모관리

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신체만

족도는 매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웨이트 트레이

닝 운동정도는 외모관리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정도와 외

모관리의도 사이에서 신체만족도는 부문매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웨이트 트레이닝 운

DV IV B S.E. β t p F
R2

(adjR2)

Body
Satisfaction

(Constant) 1.087 .467 2.329* .021

10.576***
.213
(.199)

Body Shame .016 .063 .018 .260 .795

Body Surveillance -.067 .074 -.061 -.904 .367

Control Belief .338 .110 .198 3.085** .002

The Level of SNS Use -.020 .053 -.027 -.388 .699

The Level of Weight Training .308 .054 .408 5.710*** <.001

Appearance
Management
Intention

(Constant) 1.117 .546 2.045* .042

12.259***
.275
(.252)

Body Shame .356 .073 .327 4.913*** <.001

Body Surveillance -.101 .086 -.077 -1.181 .239

Control Belief -.134 .129 -.065 -1.033 .303

The Level of SNS Use .137 .061 .152 2.254* .025

The Level of Weight Training .147 .067 .162 2.188* .030

Body Satisfaction .225 .083 .187 2.719** .007

Path B S.E. LLCI ULCI

Body Shame → Body Satisfaction → Appearance Management Intention .0317 .0167 -.0300 .0392

Body Surveillance → Body Satisfaction → Appearance Management
Intention

-.0150 .0213 -.0607 .0270

Control Belief → Body Satisfaction → Appearance Management Intention .0759 .0394 .0144 .1624

The Level of SNS Use→ Body Satisfaction → Appearance Management
Intention

-.0044 .0123 -.0307 .0204

The Level of Weight Training → Body Satisfaction → Appearance
Management Intention

.0693 .0282 .0208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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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Mediating Effect of Body Satisfaction in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nd Appearance Management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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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도는 외모관리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기도 하면서 신체만족도를 거쳐서 외모관리의도에

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는 웨이트 트레이닝 운

동을 자주, 오래 하면서 신체만족감이 형성되었을

때 외모관리에 대한 의도가 높아지기도 하며, 신

체만족감과 관계 없이 웨이트트레이닝 운동 정도

가 높을수록 외모관리의도가 높아지기도 함을 나

타낸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

고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

의도를 객체화 신체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

써, 신체의 객체화가 남성들의 신체에 대한 인식

과 외모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또한,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SNS

콘텐츠는 사용자들에게 외모와 관련된 정보원으로

많이 활용되고 사용자들에게 이상적인 신체의 모

습이나 신체를 평가하는 사회문화적인 기준을 마

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러한

SNS 이용의 영향도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객체화 신체의식의 하위요인 중 통제신념

과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정도는 은 신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자기 외모를 통제하여 사회문

화적으로 이상적인 신체 기준에 맞게 외모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높을수록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

빈도와 시간 등 운동정도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남녀 객체화

신체의식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Gim et al.,

2007)에서 남성의 경우 객체화 신체의식 중 신체

감시나 신체수치심이 높을수록 신체 존중감은 낮

게 나타났으나, 통제신념의 경우에는 다른 객체화

신체의식 변수와는 달리 통제신념이 높을수록 신

체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객체화 신

체의식이 높을수록 자기 신체에 대해 부정적인 생

각을 하고 본인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

나고(McKinley & Hyde, 1996; Strelan & Harg-

reaves, 2005),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에서(Gim, et al., 2007; McKinley & Hyde,

1996) 객체화변수 중에서 신체수치감이 신체 존중

감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변수로 나타

나는 것을 고려할 때 성별에 따라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객체화 신체의식 하위요인이 차이

가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Forbes, Jobe, & Revak,

2006; M. Lee, 2014) 신체감시성이나 신체수치심

이 신체의 크기와 체중에 관한 관심 등 내면화를

반영하는 것이 비해 통제신념은 이와 유의한 상관

이 없어 일종의 효능감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고 평가하고 있다. 즉 통제 신념은 자기 신체에

대해 사회문화적인 타인의 관점을 내면화 한 것이

라기보다는 자기 신체에 대한 통제력을 얼마나 지

각하는지는 반영하는 개인의 신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한 것이다(McKinley & Hyde,

1996). 이런 관점에서 통제신념은 자기 신체를 타

인의 관점에서 내면화하여 객체화한다는 개념으로

자기 신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가능

성이 크다거나 본인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는

선행연구(McKinley & Hyde, 1996; Strelan &

Hargreaves, 2005)와는 달리 자기 신체에 대해 통

제력이 있어 노력하면 변화할 수 있고 멋있어질

수 있다는 효용성과 같은 신념으로 신체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Lee & Lee(2017)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SNS

이용정도는 신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SNS

의 이미지 관련 다양한 활동을 살펴본 것과는 다

르게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 SNS를 얼마나 자

주, 오래 사용하는지, 팔로잉과 팔로워의 수가 얼

마인지 등 기본적인 이용정도를 변수로 사용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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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진을 올리거나 타인의 사진을 둘러보고 댓글

을 다는 등 다양한 SNS 활동을 포함한다면 SNS

미디어의 영향을 좀 더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신체나 외모 관리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

에 따라 남성들도 외모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

한 외모관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연구결과 객체화

신체의식 변수 중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

습과 비교해 수치심을 느끼는 신체수치심이 높아

질수록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모관리를 하려는 의

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신체수치

심이 높은 남성의 경우 외모관리행동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M.

Lee, 2014). 또한, SNS 이용정도가 높을수록 외모

관리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SNS

이용이 많을수록 SNS에서 타인들이 보정하거나

선정하여 올린 외모나 신체와 관련된 사진 등을

많이 보게 되면서 사회문화적으로 이상적인 외모

나 신체에 대한 기준을 세우게 되어 이러한 사회

문화적으로 이상적인 신체 기준의 압박을 많이 받

게 되어 외모관리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SNS가 사용자들에게 이상적인 외

모에 대한 압박을 크게 가함으로써 외모관리 욕구

를 높인다는 선행연구(Choi & Lee, 2020; Jeon,

et al., 2020; Lee & Lee, 2017)를 지지하는 결과

이다.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을 자주, 오래

할수록 신체만족도도 높고 외모관리의도도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들의 몸만들기 활동도 신

체만족도와 외모관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객체화 신체의식, SNS 이용정도,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정도와 외모관리의도 사이에 신체만

족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결과, 객체화

신체의식의 하위요인 중 통제신념의 경우 신체만

족도가 통제신념과 외모관리의도 사이에서 완전매

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자신

의 외모를 통제하여 사회문화적으로 이상적인 신

체 기준에 맞게 외모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인 통

제신념이 높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감이 형성

되었을 때에 외모관리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몸만들기 운동인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 참여자를 연구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일반 남성이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

행연구보다는 자기 몸을 통제하여 운동함으로써

신체만족도가 높아진 집단의 특성이 반영된 것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객체화 신체의식

을 살펴보면, 신체수치감은 신체만족도가 매개하

지 않고 외모관리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신체만족도와 상관없이 신체수치감이

높을수록 외모관리의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

도, 신체감시는 본 연구에서는 신체만족도나 외모

관리의도에 어떠한 유의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객체화 신체의식 하위요인별

로 신체만족도나 외모관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객체화된 신체의식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여

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남성의 객체화 신체의

식을 살펴본 연구가 아직은 많지 않으므로 본 연

구 결과는 남성의 객체화 신체의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최근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20-30대 남성들의 몸만들

기 열풍을 고려하여, 20-30대 웨이트 트레이닝 활

동을 하는 남성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이 이러

한 젊은 남성들을 이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모관리산업에서 자신들의 표적고객 특성을 알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케팅적 시사점으로는 운동을 하는 20-30대

남성들의 외모관리행동에 SNS의 이용정도가 유의

한 영향요인이므로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알리

기 위해서 SNS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자신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는 신체

수치감와 자기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신체만족도

가 모두 외모관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상반되는 전략으로 외모관리의도를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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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외모관리 관련 업계

에서는 외모관리의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신체수치감이므로 사회문화적으로 이상적인 외모

나 신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압박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함으로써 외모관리의도를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효율적

일 수 있으나 최근 기업들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므로(Oh, 2021), 이러한 사회

문화적으로 이상적인 신체를 강조하는 것은 자칫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일 수 있다. 또 다른 방

법으로는,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외모관리의도가

높아지므로, 남성 소비자들이 자기 몸에 대해 긍

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예:

body positive 활동) 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포함

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는 것도 남성 소비자

들의 외모관리의도를 높이는 방법일 것이다.

본 연구는 편의표집에 의해 웨이트 트레이닝

활동을 주 1회 이상 하는 20-30대 남성을 대상으

로 조사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주

의가 필요하다. 또한 웨이트 트레이닝 남성들의

시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

지 않는 남성들과의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

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남성의 표본을 몸만들기에

참여하지 않는 대상도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살펴보거나, 운동강도에

따라 집단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수립하여 객체화 신체의

식의 선행요인으로 다양한 SNS 활동을 살펴보고

이러한 객체화 변수나 SNS 활동이 소비자의 외모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

한다면 좀 더 각 변수의 역할을 확인하는 데 유용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다양한 SNS의 요소 중

에서 사진을 게시하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사진에 댓글을 다는 등과 같은 사진

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에서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Meier &

Gray, 2014). SNS 활동을 보다 다각적으로 포함

하여 어떠한 SNS 활동이나 특성이 객체화 신체의

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면 사회문화적 미

의 내면화에 대한 SNS 미디어의 영향을 보다 포

괄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을 예측

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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