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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연구의 필요성1.

식장 신질 가장 사망 고 료하

어 울 뿐 니 생 도도 가하고(Gerber, 2005),

한 여 건강 다 연. 1990 (Hahn et al,.

에 상 여 생 가 신경 식 진1990) 0.7% , 0.8%

신경 폭식 었다 그러. 2003 (Lee, Kim,

과Chun, & Han, 2003) 2007 (Choi & Cheon, 2007)

사에 식 가 다고 여 생 각각

타났다 결과들 진단 미 가5.9% 12.6% .

지 것 니 여 생 식장 가 시하고, ,

장 과 해 새 고 다 한 재 개

하게 필 하다 것 보여 다.

상 (objectification theory; Fredrickson & Ro-

식장 한 신건강 가berts, 1997)

여 에 많 생하 한다.

상 심리학에 개 것 지만 한 에 도,

식장 에 한 체계 고 통합 근 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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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이론에 근거한 여 생의 식장애증상 경로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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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PathModel Based on Objectification Theory

for CollegeWomen's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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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itness of a path model based on the objectification theory and to expand

it by including the new variables to explain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EDS).Methods:The subjects consisted

of 444 college women. Data was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that measured self-objectification (SO),

social physique anxiety (SPA) and EDS as the original variables in the objectification theory, and influence of mass

media (IMM) and sex-role attitude (SRA) as the new variables. Data was analyzed by SPSS/WIN 12.0 and Amos

5.0 programs. Results: IMM and SRA showed direct effect on SO. IMM had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SPA and

EDS. SRAhad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EDS, but only indirect effect on SPA. SOand SPA influenced EDSdirectly,

and SO influenced indirectly EDS. Conclusion: Path analyses indicated support for the original theory and the

expanded theory. It is necessary for repeated studies including various age groups of women to clarify the applicability

of the objectification theory to Koreanwomen's eating disorders. And it were recommended that we should promote

womens’ criticism of the image and message about the perfect female body presented in the mass media, and to

highlight the relationship of gender equality to women's eating disorders in healt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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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다 상 에(Son, 2006).

산업 사 에 여 날 한 여, '

상 사 내재 한다 사 에' .

용 재가 해 여 상에 신,

몸 충 하 지 지 검하고 감시하

게 다 러한 검과 감시 과 에 여 찰.

시 신 신체 감시하고 평가하 것3

상 고 한다 습 고(self-objectification) .

지 신체감시에 동 상 해 여

신 신체가 사 에 도달하지 못하 것에 신

체 심 거 언 어 가(body shame) ,

신 신체 찰하고 다 것 에 신체

다 신 신체에 해 만(physical anxiety) . ,

심 과 같 가지 감 시, ,

키 해 여 식 통 하게 고 그 결과 식장,

지 진 게 다.

상 에 근거하여 상 신체 심과 신체,

그리고 식장 에 과 검토한 행,

연 들 다 과. Noll Fredrickson 여 생 본에(1998)

신체 심 상 식장 계

매개하 상 식장 직,

계가 다고 주장하 다 과. Tiggemann Slater

에 웠 여 과 우지 여(2001)

상 상 감시 신체 심 식, ,

장 하고 운 여 들에 들,

하게 본들에 경 모,

결과 과Noll Fredrickson 결과 사하 다고(1998)

보고하 다. Slater Tiggemann 여고생들에(2002)

신체 심과 신체 상 식장 간

계 매개한다고 주장하 다 그러 여 생.

본에 한 연 에 Calogero 상 신(2009)

체감시에 식장 가 경 신체 심

매개하 다고 보고했다.

한편 과, Fredrickson Roberts 여 상(1997)

가 상 만연한 상 (sexual objectification)

경험 고 보지만 그들 에 상,

단지 주어진 것 취 할 뿐 그들 내에 공식" " ,

하지 다 사 에 생식 한 여.

도 차 지 도 격 재가 니 신체, ,

신체 능체 보여 지고 평가,

상 경험한다 상 개 신체 특. ,

다 사 사용과 해 재하 신체 취 하

것 미한다 (Fredrickson, Roberts, Noll, Quinn, &

Twenge, 1998).

상 에 상 상 행변

가하 것 고 재할,

지 다 에 가 다. Morry Staska

상 경험 특 잡지(2001)

변 그리고, Moradi, Dirks Matteson (2005)

상생 에 상 경험 체 가하여 상

검 하 다.

본 연 에 상 특 변 매체

향 과 역할 태도 포함하고 한다 매체가 여.

상 한다 지 어 다

특 체 몸매 가꾸 에 한(Gerber, 2005). ' '

매체 사 상 고 매 여 신체에 한

사 시하 신체 신체 들 강,

한다 에 특 것 다 날(Lee, 2009).

매체 향 (influence of mass media)

고 한다 변 한 매체 경 하여 변, ,

상 행 지 할 필 가 다.

역할 태도 개 남 과 여(sex role attitude)

생 학 차 에 한 사 해 과 다

에 택 었다 생 학 차에 한 통 해 에.

여 역할 산과 가사 남 역할, , ,

여 과 다 가 하 직업에 사하 것 다, .

여 역할 가 장 사 에 생식

한 여 보고 평가하 시 여,

상 하 시 에 근거하여(Fredrickson & Roberts,

것 다 여 러한 역할1997) .

들 태도 상 에 상 경험

상 연 가질 것 고 할 다.

상 에 여 생식 가능한 간 동 상

타 다고 주장한다 한 사 에 학생.

과 가장 하게 사 생식 가

능하다고 시 다 에 본 연 에.

한 여 생 식장 상에 한 상 용가

능 하고 상 행변 매체,

향 과 역할 태도 포함함 장하고

한다 러한 연 결과 식장 에 한 해 장하.

고 새 고 다 한 책과 재 개 하,

한 료 공하 도움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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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2.

본 연 상 에 근거하여 여 생들 식장

상 하 해 고 변 들과 새 가,

변 들 경 모 하여 한 여 생 식 상,

에 한 상 용 가능 과 장 가능 검토

하고 한다 체 목 다 과 같다. .

첫째 상 변 과 새 운 변 계,

한다.

째 들 간 계 고 하여 상, ,

틀에 여 생 식장 상에 한 가 경 모

만들고 합도 검 한다, .

째 여 생 식장 에 향 주 변 들 효과,

한다.

연구 법

연구설계1.

본 연 상 에 근거하여 여 생들 식장

상 하 해 경 모 하여 한 여 생, ,

식 상에 한 상 용 가능 과 장 가

능 사 하고 하 횡단 사연 다.

연구도구2.

중매체 향력1) (influences of mass media, IMM)

달 쇼핑 잡지 채 등장과 같 매체,

경변 할 도 Shin 개 한 도(1997)

하여 사용하 다 도 체 몸매 가. '

꾸 다루 고 신 쇼핑 책 등 신' ( , , TV, ),

사 사 그 지 프 그( ), ( , , , ), TV

램 스 쇼 프 그램 잡지 미용 여 잡지( , , , ), ( , , ),

에 해 각각 보 도 도 심 도( ) (

심도 하 항목들 포함한다 한 매체 도) . (5

척도 심도 척도 하고 합하여) (5 ) ,

( 도 심도 그 매체 향 척도 산 하x ) (25 )

다 매체 향 산 하 어떤 매체.

주 하지 다고 해도 심 많다 그 매체 향

다 것 미한다 매체 향(Shin, 1997).

6개 매체 향 평균 말하 가 향,

다 것 미한다 가능 본 연 에( 1~25).

도 체 도 심도 각각Cronbach's =.94,⍺

과 었다.88 .91 .

역할 태도2) (sex role attitude, SRA)

행연 에 근거하여 한 도 사Jeong(1983)

용하 다 도 여 과 남 가 역할 항 여. (7 ),

직업역할 항 그리고 고 항(7 ) (7 )

항 척도 다 역할21 , 5 ( 21~105) .

태도 체 항 합산하여 하고 가,

통 역할 태도 가진 것 가 낮,

역할 태도 가진 것 해 한다 본 연 에.

도 체 었고 하 척도Cronbach's =.93 , .80~.83⍺

었다.

기 상3) (self-objectification, SO)

상 등 도Fredrickson (1998) (Self-Objecti-

fication 연 가 한 것 사 하Questionnaire)

다 답 개 신체 에 해 각 신. 10

신체 개 에 가장 한 것에 가장9

한 것에 등 한 에 지 등0 , 9 0

다 열거 신체 개 개 신체 모. 10 5

신체 매 체 매 계 각 같 근 그( , , , , ),

리고 다 개 신체 신체 능 신체5 ( ,

건강 에 지 신체 포함한다 상, , , ) .

모 등 합에 능 등 합

계산한다 가능한 에. -25 25 ,

가 모 시하 것 미한다(Fredrick-

son et al., 1998).

사 체격 안4) (social physique anxiety, SPA)

가 개 하고 가Hart, Leary Rejeski(1989) , Lee(2008)

한 사 체격 도 항 척도 사용하(12 , 5 )

다 도 사 들 신 체격에 해 실 거.

상 타 평가에 한 경험하

한다 체 항 합산하(Hart et al., 1989) .

여 가 사 체격 것 미한,

다 본 연 에 었다. Cronbach's =.76 .⍺

식장애증상5)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EDS)

식장 상 가 한Lee(1993) Eating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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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26 사 하 다 원 채(EAT-26) . EAT-26

식 항상 매우 주 주 답에 해 각각, , 3, 2, 1

주고 지 가지 답 가 거 그 지, ( , ,

그 지 에 주 항 상) 0 , 20

식 가 미한다 그러 채 식.

가 고도 편포 어 근거가 가 들 가

릴 다 등 과Moradi (2005) Slater Tiggemann

고에 척도 채 식 하여 사(2002) 6

용하 다 본 연 에 가능한. 26~156

다 채 식 용한. EAT-26 Cronbach's =.⍺ 83

었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3.

본 연 상 주시 개 학 여학생들 었다2 .

연 가 연 취지 하여 승 들

업시간 말미에 연 가 강 실에 들어가 상 들에게,

연 목 하고 참여 사 후 지 포하,

다 에 하 도 언 든 단할 고 원하지. ,

지 하지 도 다고 하 다.

과 보장 하 강 하 해 지,

할 함께 주고 한 에 채,

돌 다 월 지 주 동. 2009 3 2 13 2

료 집하 지 에 도 었, 25

다 포하여 거하 연. 495 478 (96.6%) ,

에 차 거하 해 상 만 포함시키18-24

고 답 한 지 거하여 지가, , 444

에 사용 었다.

자료분석4.

집 료 프 그램 사용하여SPSS/WIN 12.0

하 다 도 신뢰도 검 하 해. Cronbach's⍺

하고 변 들 평균과 편차 계산하 각, ,

변 들 상 계 보 해 Pearson's correlation

산 하 다 여 생들 식장 상 경coefficients .

모 합도 검 하 해 프Amos/WIN 5.0

그램 사용하 모 평가 해 합지,

x2 근사원 평균 승 차(root square error of approxi-

ma 합지tion, RMSEA), (goodness of fit index,

GFI), 그리고 합지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계산하 다 합지 합지.

(nor 합지med fit index, NFI) (non- normed

하 다 모 경 효fit index, NNFI) .

우도 용하여 검(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하 다.

연구결과

서술적 통계1.

연 상 에 학 학444 1 115 (25.9%), 2 155

학 그리고 학(34.9%), 3 128 (28.8%), 4 46

포함 었다 들 평균 연(10.4%) . 20.44±1.47

평균 체, 53.64±7.5 평균 신장kg, 160.83±4.9

었다cm .

주 변 들 평균과 편차 그리고 각 변 들 상,

계 계 에 시 었다 상Table 1 .

상 들 신체 모보다 신체(M=-5.26, SD=9.72)

능 시하 것 타났다.

본연 에 상 지 변 가 매체

향 상 (r=.13, p< 사 체격.01), (r=

.26, p< 식장.001), (r=.39, p< 각각 한상.001)

계 보 다 역할 태도 상. (r=.16, p<.0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easured Variables (N=444)

Variables
IMM SRA SO SPA

M±SD Possible range
r r r r

IMM

SRA

SO

SPA

EDS

-

.02

.13**

.26***

.39***

-

.16**

.06

.16**

-

.20***

.23***

-

.41***

6.96±4.42

31.57±10.72

-5.26±9.03

38.67±7.20

64.32±15.79

1~25

21~105

-25~25

12~60

26~156

IMM=influence of mass media; SRA=sex-role attitude; SO=self-objectification; SPA=social physical anxiety; EDS=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p<.05,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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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장 (r=.16, p< 그리고 상 사.01) ,

체격 (r=.20, p< 식장.05), (r=.23, p< .05)

한 상 계 타냈다 사 체격 식장. (r=

.41, p< 한 계 타내었다 역할 태도.05) .

매체 향 과 사 체격 과 한 계 보

지 다.

가설적 경로모형의 검증2.

상 에 시 경 그리고 가 새 운,

변 경우 상 계 에 타 결과에,

과 같 가 경 모 하 다 모Figure 1 .

행변 매체 향 역할 태도 상 매개( , , ),

변 사 체격 그리고 결과변 식장 상( ) ( )

계 보여 다 가 모 실 료 합도.

평가한 결과 에 보 것처럼, Table 2 x2 도3.67,

2, p>.05 , Carmins Mclver (1981) (x2/df 2~3)≤

충 하 다 근사원 평균 승 차. (RMSEA=.04; ≤

합지 합지.05), (GFI=.98; .90),≥

합지 합(AGFI=.91; .90) ,≥

지 합지(NFI=.98; .90), (NNFI= .94;≥

도 가 모 실 료에 합한다 것 보.90)≥

여주었다.

가 모 경 효 검 하 해 경 계

산 하 다 경 값 보 식장.

상에 직 한 향 경 매체 향

( =.29,β p< 역할 태도.001), ( =.15,β p<.001),

상 ( =.11,β p< 그리고 사 체격.05), ( =.32,β

p< 에 것 었다 사 체격 에 직.001) .

한 향 경 매체 향 ( =.23,β

p< 과 상.001) ( =.17,β p<.001) , 상

에 매체 향 ( =.13,β p< 과 역할 고.01)

( =.16,β p< 직 한 향 주었다.001) .

가설적 경로모형의 직접 간접 및 총 효과3. ,

경 모 각 변 간 효과 에 시 었다Table 3 .

매체 향 과 역할 태도 각각 상 에 직

향 주고 변 변량 하 다 상, 4.0% .

사 체격 에 직 향 주었 매체,

향 사 체격 에 직 간 효과 보, ,

역할 태도 사 체격 에 간 효과만 었다.

SPA

EDS

SO

IMM

SRA

.15***

.29***

.11***

.17***

.13***

.23***

.16***

.32***

Figure 1. Hypothetical model.

IMM=influence of mass media; SRA=sex-role attitude; SO=self-objectification; SPA=social physical

anxiety; EDS=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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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Model Fitness Index for Hypothetical Model

Variables x2 df p x2/df GFI AGFI NFI NNFI RMSEA

Value 3.67 2 .159 1.84 .98 .91 .98 .94 .04

Evaluation criteria >.05 2~3≤ .90≥ .90≥ .90≥ .9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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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향 과 역할 태도 상 사 체격,

변량 하 다 식장 상에 가장9.0% .

직 효과 보 변 사 체격 었 매,

체 향 효과가 가장 컸다 역할 태도 상.

도 식장 상에 해 직 간 효과 타냈다, .

변 들 식장 상 변량 하 다30.0% .

논 의

본 연 결과 상 한 여 생 식장

상에 용 고 상 장시키고,

상 지 사용한 매체 향 과 역할 태도

포함하 것 식장 상 하 도움

다 것 보여주었다.

여 생들에 한 매체 향 (M=6.96, SD=4.42)

여 고생 사한 Lee 연 할 학생(2008) ,

에 해 지만 고등학생(M=5.34, SD=3.91) , (M=6.92,

과 슷하 다 매체 향 청SD=4.40) .

집단 특 여고생에 게 타 다고 하, Choi

(2005) Jang 연 다 결과 다 행연 에(2004) .

식장 가 닌 식장 변 신체 감 신( ,

체 만 다 어트 등 에 해 한 매체 특 프 그, ) ( TV

램 잡지 효과만 다 했 다 본) .

연 에 매체 향 경 모 에 상 사,

체격 식장 상에 직 효과 보 고, ,

상 사 체격 통한 간 효과도 것

타났 특 식장 상에 해 가장 효과,

보 다. 결과 여고 거식 상 에T-26

에 , Lee 여 고 생 상 한 사에(2009)

매체 향 거식 상에 해 가장 보

것과 하지만, Morry Staska 연 에 미용(2001)

잡지 식장 상에 직 향 없었 것과 차

가 다 러한 차. Morry Staska 본 연 에(2001)

다룬 매체 특 차 것 다 후 연.

에 식장 상에 한 매체 향 매체마

다 차 가 지 그리고 연 별 차 가 지 할

필 가 다 본 연 결과에 매체 향. ,

상 행변 식장 에 한 상

에 포함 경우 향상시킬 변

보 다.

역할 태도 역할 체 역할 지향 역할 채, ,

택 편견 역할 고 등과 용 어 사용 다, , .

식장 하여 사용 어 개 역할 체

개 해(Murnen & Smolak, 1997),

사용 도 특 별에 어울린다고 여겨지

격 특 한다(Gerber, 2005). Gerber (2005),

과Murnen Smolak 여 격 특 식장(1997)

상과 계 보 지 므 사 여 들,

변 역할과 식장 계 볼 필 가 다고

고하 다 에 본 연 에 통 역할과 함께 직장.

에 역할 병행해 하 여 역할 태도

할 도 택하 다.

본 연 상 들 역할 태도 (M=31.57, SD=10.72)

25 Jeong 상 여 태도(1983) 36

(M= 보다 훨 낮 다 여 생들 역54.64, SD=17.25) .

할 태도 별에 고 가 과 직장 역할 들

도가 낮 역할 태도 보 다고 할 다, .

경 모 에 여 생들 역할 태도 식장 상과

상 에 직 효과 가지 식장 상에 해,

상 사 체격 거 간 효과도

Table 3.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in Hypothetical Model (N=444)

Dependent Predictor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R2

SO IMM
SRA

.13

.16
.00
.00

.13

.16
.04

SPA IMM
SO
SRA

.23

.17
-

.02

.00

.03

.25

.17

.03

.09

EDS IMM
SRA
SO
SPA

.29

.15

.11

.32

,09
.03
.05
.00

.38

.18

.16

.32

.30

IMM=influence of mass media; SRA=sex-role attitude; SO=self-objectification; SPA=social physical anxiety; EDS=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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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타났다 결과 역할 태도가 상.

지 상 행 ,

변 포함 상 식장 상

하 도움 다고 할 것 다 한편 여 생들. ,

역할 태도가 통 태도 가 많( )

식장 상 많 보고하 다 결과 미니.

스트 식 여 신 상 다고

지각할 신 신체에 한 찰 식,

내재 하고 습 신체감시 하 보다

상 해한 효과 식하고 처할 것

주장 과 상통하(Augustus-Horvath & Tylka, 2009)

다 런 주장 평등 식 강 가 식장 생에 미.

향에 해 연 할 필 한다.

본 연 에 상 도(M=-5.26, SD=9.03)

상 들 신체 모보다 능 시하 것 보여

다 연 상 여 생 상. Calogero (2009)

여 생(M=4.63, SD=12.70), Calogero 미(2004)

여 생 연 에 통 (M= -0.50, SD=17.15), Morry

Staska 다 여 생(2001) (M= 보다 훨-0.26, 14.35)

낮 연 상 여 생들 여 생보다 신체,

모보다 능 에 다고 볼 것 다 하지. 만

런 결과 한 여 들 모에 한다 리 진

한다 보다 상 도 에 하,

모가 얼 닌 신체 들 다.

상 에 해 과Tiggemann Lynch(2001) 20

여 들에 가장 고 에 하하30 40 50

시 해 후에 가장 게 하하 시 한다60

고 주장하 다 상 도가 게 변 하 것.

Frerick 과 가 상 가 여 생식son Roberts(1997)

가능 연 과 것 고 주장한 것과 맥 같

한다 후 다 한 연 에 상 변.

살펴보 것도 가 것 다.

사 체격 어떤 사 에 신체 포함하 ,

계 평가가 상 거 실 그런 평가가

생하 다 상 여 생들(Hart et al, 1989).

사 체격 (M=38.67, SD=7.20) Calogero (2004)

미 여 생 통 과 사하(M=37.18, SD=11.38) ,

Lee 연 에 여 생 과(2008) (M= 37.44, SD=7.44)

사하지만 여고생 보다 낮 다 연, (M=40.56, SD=7.32) .

에 사 체격 변 여 차 징2

과 어 신 신체 변 감지하고 상 여,

신체 식하 신 들,

시 하 시 에 지 시 하여 그러한 상 과,

신 신체 상 하지 낮 진다(Hart et

런 에 어보 한 여 생들al., 1989).

사 체격 행연 여고생보다 낮(Lee, 2008)

것 다 본 연 에 사 체격 식장.

상에 한 가장 것 감 하 변,

포함 복연 통해 연 에 변

할 필 가 다.

본 연 에 에 상 고 할EAT-26

식장 상 도 원 채 식에 상 보( 20 )

여 생 었다 결과 여 생51 (11.5%) .

상 같 도 사용하여 사한 Choi Cheon(2007)

결과 보다 간 낮지만 등(12.6%) , Lee (2003) 5.9%,

과Sohng Park (2003, cited in Choi & Cheon, 2007) 3.4%

보고보다 훨 다 다 포함 미 여.

생들에 한 Gerber 보고 보다 한(2005) (9.0%) ,

에 여 생 식 가 격 가하고 다 주장

뒷 한다 본 연 같 채 식 사용. EAT-26

한 등 미 여 생Moradi (2005) (M=63.70, SD=19.76),

Augustus-Horvath Tylka 미 여(2009) 18~24 (M=

과 본 연 상 들 식장 상64.22, SD=19.50)

차 가 없었다 러한 결(M=64.32, SD=15.79) . 과

미루어 한 여 생들 식장 상 보 도가

여 과 사하다고 할 것 다.

본 연 에 상 사 체격 과 식장

에 직 향 주었 사 체격 통한 간,

효과도 것 타났다 결과 상 에.

한 행연 결과들(Fredrickson & Roberts, 1997; Noll &

Fredrickson, 1998; Slater & Tiggemann, 2002; Tiggemann

과 한다 하지만& Slater, 2001) . Calogero 연(2009)

에 여 생들 상 가 식장 상에 직 효

과가 없었다고 한 것과 차 가 다. Augustus-Horvath

Tylka 미 여 상연 에 집단과(2009) 18~24

상 집단 경 모 다 다 것 보고하25

러한 결과들 상 경 가 변하,

것 니 것 미한다 경 하.

해 사한 연 다 집단들 그리고 다 한 연,

집단들에 한 복 연 가 루어 할 것 다 특.

상 에 여 생식능 신체 모변

하여 상 상 경험 달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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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가 염 에 다 연 에 변 차,

경 변 살펴보 것 가 것 다.

본 연 주 한 가 보고에 한다 것

다 식장 상과 매체 향 사 직 과.

억 상과 같 들에 해 향 것

다 상 경우 한 에 여 생 가. ,

보고 지 다고 하 도 들어 매 다, ' '

신체 보다 하다고 답하 것 어 울

다 본 연 본 도시에 사 여 생들 었고. ,

지 다 도 결과 해 에 어

한다.

결론 언

본 연 에 한 여 생 식장 상에 향 주

변 들에 한 경 모 상 에 근거하여

것 타났다 상 사 체격.

식장 상에 직 효과가 었 상,

사 체격 통해 간 도 식장 상에

향 주었다 본 연 에 상 행변.

매체 향 과 역할 태도 상 지

변 포함하 것 상 에 근거한 모

향상시킬 것 타났다 매체 향.

상 사 체격 식장 상에 직, ,

향 주었고 상 사 체격 통해,

식장 상에 간 효과도 보 다 매체 향.

상 원 변 들보다 효과가 컸다 역할.

태도 상 식장 상에 직 효과가 었

사 체격 에 해 간 효과만 었다 결, .

과 감 하여 다 과 같 언 하고 한다, .

첫째 식장 상 에 근거하여 하,

복연 가 필 하다 러한 연 에 상 주.

용 여 생 집단뿐만 니 다 한 연 집단 포함한

다 식장 가 생하 시 하 들과 든,

여 에 식장 상 도 에 향 주 변 과

경 차 것 다.

째 본 연 에 다루어진 상 개 들 에,

신체감시 신체 심 등 포함하 연 가 필 하다.

본 연 에 상 행변 매체 향

과 역할 태도 포함한 것처럼 다 한 다 변, ( ,

여 신체에 한 사 내재 등 가)

하 연 도 필 하다 다 변 포함하 연 가 복. ,

잡해지겠지만 식장 에 한 간 재 가능 감,

하여 변 한 연 간 월 재고하게 할

것 다.

째 건강 에 다 한 매체 용하 것 어, ,

매체 능 특 매체가 달하 여 신체에,

한 시지 미지 평가할 능

함 할 도 건강 계 할 필 가 다 내.

에 상 마 몸매 모 에 지

못하게 하고 모 사진 곡하지 못하게 하,

포토샵 지 에 해 여 건강간 계가 모 필( , ) ,

가 다.

째 여 역할 태도가 통 식장 상,

많 보고한다 것 평등 식 여 건강에 미

향 시하 것 다 간 사들 참여하고.

건강 에 상 에 할 도 평등

식 함 하 것 평등 식과 여 건강 특, ,

식장 계 연 할 필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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