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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adolescents' body image and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on the alienation of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were 253 middle school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win 18.0 using Cronbach's α,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and stepwise regression. 

The findings showed that problematic communication with the father was the strongest factor in explaining the alienation 

of male middle school students. The second strongest factor was the middles school student's open communication with the 

mother, and the third strongest factor was the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physical health. Unlike male students, 

open communication with the father was the strongest factor in explaining the alienation of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Problematic communication with the mother was the second strongest factor. Perception of physical appearance was the third 

strongest, and perception of physical health was the fourth strongest facto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alienation of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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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는 자신의 존재에 해 탐색하며 사회인으로서

의 성장을 비하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왜 존재하

며, 자신의 존재가치가 무엇인지에 해 고민하고 갈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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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황하면서 자신의 존재가치, 자신의 삶의 목표와 의미 등을 

찾아가면서 사회구조 내로 통합되게 된다. 즉 의미 있고 통

합된 규범체계와 정서 으로 요한 타인들과의 한 상호

작용과정을 통하여 통합된 정체성 형성이 이루어진다(Bre-

ger, 1998). 그러나 한 규범체계의 제공  상호작용일 

결여될 때 청소년들은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

어 소외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자아정체성 형성이라는 발달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실패를 경험한 청소년들

은 자신의 가치와 유용성을 명확하게 지각하기 못하며,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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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과 축감 뿐 아니라 무력감과 망감을 경험하게 된다. 정

체성 형성과 사회화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야기된 이러한 심

리  상태가 소외상태이며(박성수, 1985; Breger, 1999), 자기 

탐색과정, 즉 자아정체성 형성이라는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청

소년기는 소외감의 발생할 험이 존재하는 시기라 하겠다. 

국내ㆍ외의 연구에서 소외감은 여러 유형의 문제행동  

심리  부 응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소외상

태의 청소년은 학습부진, 학교부 응  비행을 경험하며(Bro-

fenbrenner, 1976; Moyer & Motta, 1982), 음주, 흡연, 약물

남용과 같은 건강 험행동을 보다 많이 하며(Thomas, 1997; 

Lee & Kim, 2004), 비행  우울 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Kinkel, Bailey & Josef, 1989; Young, 1989). 소

외감이 청소년의 심리  부 응과 문제행동과 련이 있다

는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할 때, 청소년의 소외감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남녀 학생을 상으로 하여 소외감에 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  변인을 규명함으로써 소외감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학

생을 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학생 시기가 가장 격한 소외 

신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우울, 불안장애, 자살 등의 

심리 , 행동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Lee et al., 2007). 

청소년의 심리  부 응  문제행동과 한 련성이 있

는 것으로 확인된 소외감의 발생요인에 한 연구가 이루어

진다면 학생의 사회심리  복지증진을 한 방안모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선 청소년의 소외감 지각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 의 하나로 신체상을 고려하고자 한다. 신체 으

로 격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

 특성에 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외모에 해 많은 

심을 갖게 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

의 신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선행연구에서 10  청소년의 83.3%는 자신의 신체에 불

만족하 으며(Kim, 1992),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자신의 신

체상을 더 부정 으로 지각하고 있었다(Polce-Lynch et al., 

1988; Jang & Song, 2004; Lee, 2004; Cho, 2009; Lee & 

Min, 2009). 

청소년의 신체상에 련한 선행 연구는 신체상 지각이 개

인의 자존감, 사회성을 비롯하여 개인의 심리  응  행

동과 유의한 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정 인 신체상

을 갖는 청소년은 자기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자기

존재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며, 래집단과의 상호작용 수  

 타인과의 동성과 이해심이 낮으며, 학교 응에 어려움

을 경험하고 있다(Kuh & Lee, 1994; Jang & Song, 2004; 

Cho, 2009; Lee & Min, 2009). 신체상 지각이 자존감, 인

계 수 , 학교 응, 우울감 등과 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의 결과는 신체상 지각이 청소년의 심리  부 응  태도와 

유의한 련이 있음을 확인시켜 다. 특히 부정 인 신체상

을 가진 청소년에게서 확인된 낮은 자아가치감, 낮은 사회성 

 인 계의 어려움은 소외상태의 청소년이 보여주는 무

력감, 무기력, 사회  고립의 상태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따

라서 신체상을 하 역으로 세분하여 소외감과 련된 신

체상 요소가 무엇인지 규명한다면 청소년의 소외감 감소에 

기여하는 요인을 악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신체상을 하 역으로 구분하여 향력을 분석한 선행

연구(Lee, & Min, 2009)에서 외모 련 신체상 하 역과 

건강 련 신체상 하 역이 청소년기의 자아가치감에 미

치는 향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체상의 

하  역들이 청소년의 심리  발달에 미치는 향력이 상

이하게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신체

상을 외모신체상과 건강신체상으로 세분하여 남녀 학생의 

소외감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학생의 소외감 지각에 미치는 향변인으로 

신체상이라는 개인  변인 뿐 아니라 부모변인의 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부모의 향력으로부터 벗어

나 독립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빈도가 

감소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에 

진입하면서 부모로부터 심리  독립을 추구하게 되지만, 여

히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가 큰 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iels, 1981; Parkers, 1991; 유안진, 1995). 

청소년이 자기 스스로의 삶에 해 의미를 갖지 못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으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되어 있다는 지각

은 가장 가까이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부모의 태도나 계가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모가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자신의 삶이나 자신이 

하는 일에 해 보다 의미를 가지며, 사회  계도 정

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한다. 

소외감에 한 선행연구에서 부모 변인과 청소년의 소외

감은 유의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ng & 

Yoo, 2000; Lee, 2004; Min, Lee & Kim, 2008). Kang and 

Yoo(2000)는 부모자녀 간 정서  친 감이 학생의 소외감

과 유의미한 련이 있음을 확인하 으며, Lee(2004)는 부모

의 양육태도를 심으로 고등학생의 소외감을 분석하 으

며, Min, Lee, and Kim(2008)은 모-자녀 의사소통을 심으

로 고등학생의 소외감에 한 향력을 악하 다. 

본 연구는 부모-자녀 계의 질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을 통해 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심리  발달 

 사회심리  문제에 미치는 부-자녀 계와 모-자녀 계의 

향력이 상이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Lee & Kim, 1989; 

Kim & Kim, 2001). 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등 부모 변인



3신체상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남녀 학생의 소외감에 미치는 향

- 123 -

이 청소년의 심리  발달에 미치는 향력은 성별에 따라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2001; Min, Lee & 

Lee, 2004; Lober & Stouthamer-Loeber,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부-자녀 의사소통과 모-자녀 의사소통의 향력을 구

분하고,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향력을 각기 악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소외감에 한 

선행연구는 아버지의 향력과 어머니의 향력을 구분하지 

않거나(Lee, 2001; Kim, 2011),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Kang 

& Yoo, 2000; Lee, 2001; Min, 2008; Min, Lee & Kim, 

2008) 부모변인의 향력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선행연구

에서 인구사회학  변인  소득이 소외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소득수  한 

고려하고자 한다(Lee, 2004; Lee & Kim, 2004; Min, 2008; 

Cho & Lee, 2010). 

본 연구는 신체상 지각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라 

남녀 학생의 소외감 지각이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살

펴 으로써 소외감에 련된 변인을 규명하는데 그 목 을 

둔다. 본 연구는 신체상을 외모신체상과 건강신체상으로 구

분하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부-자녀 개방형  문제형 의

사소통, 모-자녀 개방형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여, 

이들 변인들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소외감에 미치는 상  

향력을 악하고자 한다. 이로써 본 연구는 남녀 학생의 

소외감 감소를 한 정보를 수집하고 청소년 교육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상기 기술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설정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남녀 학생의 소외감, 건강신체상  외모

신체상, 부/모와의 개방형  문제형 의사

소통은 성별 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남녀 학생의 소외감은 건강신체상  외모

신체상, 부/모와의 개방형  문제형 의사

소통,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남녀 학생의 소외감과 련이 있는 변수들

의 상  향력은 어떠한가?

Ⅱ. 이론  배경

1. 소외감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의 형성이라는 발달  과업을 수

행하는 과정에 있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소외감이란 사회규

범 체계의 혼란  한 사회  상호작용의 결여로 인해 

정체성 형성과정과 사회화 과정이 교란되어 나타난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박성수, 1985; Breger, 1988). 청소년기의 

기에 해당하는 학생 시기는 집단에의 소속에 한 욕구

가 크며 집단에의 소속을 통해 자기정체감을 악하려는 시

기이다(Lee, 2004). 따라서 이러한 욕구가 좌 될 때 소속감이 

결여되고 정체성 형성에 장애가 생기게 되어 청소년들은 심

리  소외상태에 쉽게 빠질 수 있다(Kenistone, 1965).

Seeman(1972)은 소외상태의 청소년이 갖는 특성을 6개

의 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 다. 첫째 자신의 행 를 통제

할 수 있다는 기 가 낮으며, 외부의 힘이나 운명에 맡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무력감, 둘째 개인 인 일이나 사회 인 일

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무의미, 셋째 일반 인 사회  

규범을 따르지 않는 규범상실, 넷째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거

나 타인으로부터 거부된다고 인식하는 사회  고립, 다섯째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나 이상을 거부하는 문화  유리, 여

섯째 자신이 하는 일에 해 기쁨이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자기유리의 상태이다. 즉 소외상태의 청소년은 자신감이 없

으며 무기력하고, 사회  규범이나 사회 계로부터 유리되

어 있다고 인식하며, 자신의 일에서 만족감이나 의미를 느끼

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청소년기는 친구나 선후배 등 자신이 속한 집단의 향력

이 증 하고 부모와의 친 한 계가 에 비해 약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부모와의 계는 일 성 있게 유지되며, 한 

사회  규범과 행 를 습득하는데 있어 부모가 여 히 요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Niels, 1981; Patterson & Dishion, 

1985; Parkers, 1991; 유안진, 1995). 따라서 부모가 자녀와 

친 한 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 이며 정 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청소년들은 

한 사회  규범의 내면화와 정체성 형성에 실패하여 소외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소외감에 한 기존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소외감 인식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와의 정서  친 감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Kim(2011), Min, Lee, and Kim(2008), 

Lee(2004)은 부모의 의사소통  양육태도가 고등학생의 소

외감 지각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으며, 

Kang and Yoo(2000)는 부모 자녀 간 정서  친 도가 학

생의 소외감과 유의미한 련이 있음을 확인하 다. 

청소년의 소외감과 련된 선행연구에서 인구사회학  변

인  성별, 학년, 소득에 따른 소외감의 차이가 분석되었다. 

성별에 따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Lee and Kim(2004)의 연

구에서 무의미와 규범상실 하 역이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2004)의 연구에서는 성별 간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소외감의 차이 연구는 

일 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라서는 청소년의 

소외감 지각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Lee & Kim, 

2004). 

소득에 따른 소외감의 차이 연구를 살펴보면, Lee(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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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2008), Cho and Lee(2010)의 연구에서 소외감은 소득

수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소득

수 이 높을수록 소외감을 게 지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Lee and Kim(2004)의 연구에서는 무의미와 규범 상실

의 하  역이 소득수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2. 신체상

신체상(body image)은 자신의 신체  모습에 해 개인

이 가지고 있는 내 인 심상  이에 한 태도를 의미한다

(Luckman & Sorensen, 1974). 즉 개인이 자신의 신체 기능 

 외모에 한 주  지각에 근거한 평가를 의미한다. 

신체에 한 평가는 객  수치에 근거한 평가와 주  

지각에 의한 평가로 구분될 수 있다(Cash & Brown, 1987). 

신체에 한 객  수치와 주  지각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haung(1998)에 의하면 학교 여

학생  과체  이상 학생은 19%인데 비해, 체 조  경험이 

있는 학생은 65.1%에 달하 으며, 여학생들은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지 못하며 더 날씬한 몸매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자시

의 체형을 실제보다 확 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신체에 한 객  수치보다 주  

평가가 인간의 심리  행동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여학생들은 실제 체형이 아니라 자신의 주 인 

신체 지각에 의거하여 체 조 을 하고 있었으며(Chaung, 

1998), 신체  기능이나 능력보다 외모에 한 주  지각이 

자아존 감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dams, 

1977). 선행연구의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체에 한 객  측정에 근거한 평가보다 주  지각에 

의한 신체상을 근거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국내․외의 연구에서 신체상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ee and Min(2009), Jang 

and Song(2004), Polce-Lynch et al.(1988)의 연구에서 외모

신체상에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

생에 비해 자신의 외모를 더 부정 으로 지각하거나 불만족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미(2004)의 연구에서 자신의 

신체를 뚱뚱하다고 지각하는 경우와 자신의 신체를 부정

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좀 더 많이 나

타나, 여학생의 신체지각이 좀 더 부정 임을 보여주었다. 

Cho(2009)의 연구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은 외

모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신체에 한 주  지각은 개인의 자신에 한 인식에 

주요한 구성요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은 몸에 한 사

회문화  기 을 은연 에 수용하고 내면화함으로써 이를 

기 으로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고 지각하게 되며, 지각된 신

체상은 자아에 한 수용과 자신의 존재가치의 지각에 향

을 미치게 된다. 선행연구에서 신체상 지각  외모스트 스는 

자아존 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Jang & Song, 

2004; Im, 2007; Cho, 2009; Hwang 2009; Lee & Min, 2009), 

사회성  인 계 수 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Im, 2007; Kuh & Lee, 1994). 선행연구에서 신체상은 

우울, 공격성, 불안증과 같은 심리  부 응 상과도 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Han, 2003; Cho, 2009; Song, 2010). 

신체상이 청소년의 심리사회  발달 부 응에 미치는 

향에서 성차가 보고되었다. Lee and Min(2009), Cho(2009), 

Polce-Lynch et al.(1988)은 신체상  외모스트 스가 자아

존 감에 미치는 향에 있어 성차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Cho(2009)와 Polce-Lynch et al.(1988)의 연구에서 여학생

이 남학생에 비해 외모스트 스가 자아존 감과 더 많은 

련성을 갖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Lee and Min(2009)의 연

구는 신체상을 외모 지각과 건강 지각으로 구분하여 청소년

의 자아존 감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 으며, 그 결과 남

학생은 외모 련 신체상과 건강 련 신체상이 자아가치감

에 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나, 여학생은 건강 련 신체상

만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상호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를 통해 서로의 정보, 

신념, 의견, 태도, 생각 등을 공유하는 행동을 의미하며(Kim 

& Kim, 1994), 상호 간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는 이

러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인간 계가 형성된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선택되는 메시지의 종류, 메시지의 달방법  피

드백의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Barnes and Olson(1982)은 가족 간 의사소통의 유형

을 가족 응집성과 응성에 따라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구분하 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공감, 경청, 지

지  발언 등의 메시지가 사용되는 의사소통 유형으로, 부모

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 이며 기능 인 가정환경

을 의미한다. 반면 문제형 의사소통은 청소년이 부모와의 상

호작용에서 부정 인 발언이나 이 구속, 비난  표 을 많

이 경험하는 의사소통 유형으로, 역기능 이며, 부정 인 가

정환경을 나타낸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부모-자

녀 계는 자녀의 발달과 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혹은 부모와의 계는 본 연

구의 주제인 소외감(Kang & Yoo, 2000; Lee, 2004; Min, 

Lee & Kim, 2008; Kim, 2011)과 련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

되었으며, 자살생각(Choi, 2010; Lee, Choi & Kong, 2011), 

진로장벽 지각(Kim, 2011; McWhirter, 1977), 우울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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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Gender
male 128(50.6)

female 125(49.4)

Income

under 2,000,000 64(29.1)

2,000,000 ~ under 3,000,000 71(32.3)

3,000,000 ~ under 4,000,000 51(23.2)

over 4,000,000 33(15.4)

School Achievement of Father

elementary & middle school 15( 6.3)

high school 130(54.9)

university & graduate school 92(38.9)

School Achievement of Mother

elementary & middle school 20(8.4)

high school 159(66.5)

university & graduate school 60(25.1)

Age of Father

30s 9( 3.6)

40s 201(90.1)

50s & 60& 16( 6.3)

Age of Mother

30s 45(17.8)

40s 201(79.4)

50s & 60& 7( 2.8)

Table 1. General Character of Sampes

(김 희․안상미, 2008; Choi, 2010; Kim, 2001), 과잉과 공

격행동(Min, Lee & Lee, 2004) 등과 같은 사회부 응  문

제행동과 부 인 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부모

와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Kim & Kim, 2001), 

자아개념(Kong, Lee & Lee, 2005), 자아존 감 형성(Kim, 

2001; Kim & Lee, 2005) 등 정 인 발달과정과 정 인 계

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련된 선행연구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어머니와 청소년의 의사소통에 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Kim and Jeon(2009), Lee, Park, and Lee(19994), Lee 

and Kim(1989)은 딸이 아들에 비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해 더 만족하거나, 더 개방 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는 반면, 모-자녀의 의사소통에 남녀 간 차이가 없다

는 연구결과도 찾아볼 수 있다. Lee, Park, and Lee(1994)는 

어머니와의 부정 인 화는 남학생과 여학생에 차이가 있으

나, 정 인 화는 남녀 간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 다. 아

버지와의 의사소통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 and 

Kim(2001)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남녀 간 차이가 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아버지와 개방형  문제형 의사소

통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한 반면, Kim and Jeon(2009)

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남녀 간 차이가 없다고 설명

하 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역기능  가족환경이 청소년의 문

제행동  부 응 행동에 미치는 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in, Lee, and Lee(2004)의 연

구에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과잉과 공격행동에 미치는 

향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차이가 있으며, 남학생의 경우 부

모-자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직  향을 미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그 지 않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Kim(2001)

의 연구에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남학생의 반사회  행

동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아버지와의 의

사소통이 여학생의 반사회  행동에는 유의한 향력이 확

인되지 않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상

구․경북지역 소재의 학교 2학년에 재학 인 남녀 

학생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선정된 학생은 253명으

로 남학생이 128명(50.6%), 여학생이 125명(49.4%)이었다. 

조사 상 학생 가정의 월평균수입은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만원 미만이 64명(29.1%), 200만원 이상 300

만원 미만이 71명(32.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51

명(23.2%), 400만원 이상이 33명(15.4%)이었다. 아버지 학력

은 졸 이하가 15명(6.3%), 고졸이 130명(54.9%), 졸 이상

이 92명(38.9%)이었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졸 이하가 20명

(8.4%), 고졸이 159명(66.5%), 졸 이상이 60명(25.1%)이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30 가 9명(3.6%), 40 가 201명(90.1%), 

50  이상이 16명(6.3%)이었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30 가 

45명(17.8%), 40 가 201명(79.4%), 50  이상이 7명(2.8%)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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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척도

1) 소외감 척도

소외감을 측정하는 척도는 Seeman(1972 & 1975)의 소외

개념을 사용하여 Kang and Yoo(2000)가 개발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개발된 척도는 청소년복

지 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들에 의해 검토되었다. 

소외감 척도는 무력감, 무의미, 규범상실, 사회  고립, 자기 

유리의 5개 하 역으로 구성된다. 각 하 역별 문항을 

살펴보면 무력감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내 인생의 결과는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는 운명에 달려있다’ 등

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의미는 ‘공허하고 허 함

을 느낄 때가 자주 있다’,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따분할 뿐이

다’등의 10문항, 규범 상실은 ‘친구와의 우정을 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목 이 좋으면 수단이 나쁘더라도 

문제될 것 없다’ 등의 10문항, 사회  고립은 ‘속이 상할 때 

하소연 할 사람이 없다’,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일이 별

로 없다’ 등의 10문항, 자기유리는 ‘나 자신에게 만족을 느낀 

이 없다’,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기쁨이라고는 없다’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소외감 척도는 총 50문항이다.

각 문항은 ‘그 다(1 )’에서 ‘그 지 않다(4 )’의 4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측정한 척도의 문항간 내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소외감 척도

는 수가 높을수록 많은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신체상 척도

신체상을 측정하기 한 척도는 Mendelson and White

(1982)의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한 Cho(1992)의 도구를 기

로 작성하 다. 개발된 척도는 청소년복지 련 연구를 수행

하고 있는 교수들에 의해 검토되었다. 신체상 척도는 자신의 

외모에 한 지각을 나타내는 외모신체상(6문항)과 자신의 

신체 건강에 한 지각을 나타내는 건강신체상(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9문항이다. 외모 신체상은 자신의 얼굴생

김새와 신체 비만에 한 주  지각과 련한 질문으로 구

성되었으며, 건강신체상은 질병에 한 강인함과 신체 건강

에 한 지각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에서 ‘늘 그러는 편이다(5 )’의 5  리커트로 측정되

었다. 내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외모신체

상이 .80, 건강신체상이 .76이었다. 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외모와 건강에 해 정 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부모와의 의사소통 척도

부모와의 의사소통 척도는 Barnes and Olson(1982)이 제

작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

munication Inventory)  청소년용 설문지(Adolescent 

Form)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개발된 척도

는 청소년복지 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들에 의해 검

토되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척도는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

통 척도 10문항, 부-자녀 문제형 의사소통 척도 10문항, 모-

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척도 10문항,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

통 10문항으로 총 40문항이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1 )’에서 ‘늘 그러는 편이다

(5 )’의 5  리커트로 측정되었다. 개방형 의사소통 척도는 

응답 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 이며 정

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문제형 의사소통 척도는 응답

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폐쇄 이며 역기능 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문항간 내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89, 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

이 .79, 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93, 모와의 폐쇄형 의사

소통이 .80 이었다. 

3. 자료수집  분석방법

자료조사는 구․경북지역에 소재하는 6개 학교를 

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2010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실시

되었으며,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혹은 담

임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질문지를 배부하 으며, 배부된 질

문지는 응답 후 그 자리에서 수거하 다. 본 연구가 아버지

와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독립변인으로 선정

하고 그 상  향력을 비교․분석하기 때문에 부나 모의 

부재로 인해 부모  어느 한쪽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분석 상에서 제외하 으며, 최종 으로 연구에 

합한 253명을 연구 상자로 선정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 으며, 유의수  α<.05에서 검증하 다. 조사 상자의 인

구사회학  특성은 기술통계를 통해 분석하 으며, 성별에 

따른 소외감, 신체상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차이를 분석하

기 해 t검증을 실시하 다. 신체상,  부모와의 의사소통

에 따른 남녀 학생의 소외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일원

변량분석을 하 다. 남녀 학생의 소외감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악하기 해 Pearson의 상 계계수  단계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 다.

Ⅳ. 결 과

1. 성별에 따른 소외감, 신체상  부모와의 의사소

통의 차이

성별에 따라 남녀 학생의 소외감, 외모신체상, 건강신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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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female

t
M(SD) M(SD)

adolescents' alienation

powerlessness 17.80( 4.74) 18.35( 4.84) -.91

meaninglessness 17.88( 5.12) 18.62( 5.76) -1.06

normlessness 16.47( 4.59) 17.08( 4.49) -1.06

social isolation 18.08( 4.54) 17.90( 4.71) .32

self-estrangement 19.52( 4.73) 19.65( 4.34) -.22

total 89.29(21.01) 90.88(20.56) -.59

perception of body image 
perception of physical appearance 19.65( 5.06) 17.76( 3.51) 3.39**

perception of physical health 11.30( 2.82) 10.58( 2.62) 2.12*

communication with 

parents

open communication with father 32.31( 7.52) 33.04( 8.13) -.73

problematic communication with father 26.21( 6.40) 25.93( 6.02) .35

open communication with mother 36.39( 7.81) 39.37( 7.64) -3.04**

problematic communication with mother 25.17( 6.10) 25.85( 6.11)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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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Adolescents' Alienation, Body Image, Communication with Parents according to Gender

부와의 개방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 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Table 2> 참조).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소외감 

지각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59). 외모신체상과 건강신체상은 성별에 따라 각기 유의

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보다 정

인 외모신체상(t=3.39, p < .01)  건강신체상(t=2.12, p 

< .05)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사소통의 성별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만이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머니와 더욱 개방 으로 의사소

통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3.04, p < .01). 부와의 개방

형(t=-.73), 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t=.35)  모와의 문제형 

의사소통(t=-.89)은 남녀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체상, 부모와의 의사소통, 소득에 따른 남녀 

학생의 소외감 지각의 차이

남학생의 신체상 지각, 부모와의 의사소통, 소득에 따라 

소외감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Table 3> 참조). 

분석을 해 외모신체상, 건강신체상, 부-자녀 개방형  문

제형 의사소통, 모-자녀 개방형  문제형 의사소통을 상, , 

하 3개의 하 집단으로 각기 구분하 다. 정상분포곡선에서 

평균±(0.5X표 편차)에 해당하는 상․하  30%를 기 으로 

집단구분을 실시하 다(차배근, 1982; 166). 

신체상에 따른 남학생의 소외감 지각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건강신체상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소외감 지각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나(F=4.09, p < .05), 외모신체상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2.14). 남학생은 자신의 신체가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소외감을 게 지각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 에 따른 소외감 지각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 남학생의 소외감 지각은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

소통(F=6.53, p <.01), 아버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F=6.01, 

p <. 01),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F=7.99, p <. 01)  

어머니와의 문제형 의사소통(F=8.43, p < .001)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아버지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수 이 높을수록, 아버지  어머니와의 문

제형 의사소통 수 이 낮을수록 남학생은 소외감을 게 지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소득수 에 따라서는 남학

생의 소외감 지각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지각하는 소외감이 신체상, 부모와의 의사소통,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외모 신체상, 건강신체상, 부-자녀 개

방형  문제형 의사소통, 모-자녀 개방형  문제형 의사소

통 정도를 평균±(0.5X표 편차)에 해당하는 상․하  약 

30%를 기 으로 상, , 하 3개 집단으로 구분하 다. 

신체상에 따른 여학생의 소외감 지각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외모신체상(F=7.19, p < .01)  건강신체상(F=3.49, p < 

.05)에 따라 여학생의 소외감 지각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 여학생은 자신의 외모를 보다 정 으로 인식할수록, 

자신의 신체가 보다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소외감을 보다 

게 지각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여학생의 소외감 지각은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F=8.29, p < .01), 아버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F=6.01, p < 

.01),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F=7.99, p < .01)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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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students' alienation

M(SD)

scheffé 

grouping
F-value

perception of body 

image

perception of physical 

appearance

low 95.38(19.63)

2.14middle 90.49(21.54)

high 85.18(20.91)

perception of physical 

health

low 96.84(18.19) a

4.09*middle 90.67(19.62) ab

high 83.56(22.78) b

communication with 

parents

open communication with 

father

low 93.32(19.77) a

6.53**middle 94.61(20.80) ab

high 79.32(19.40) b

problematic communication 

with father

low 60.93(19.87) a

6.01**middle 91.7020.29) ab

high 95.27(20.40) b

open communication with 

mother

low 96.92(20.78) a

7.99 **middle 88.75(20.19) ab

high 78.29(17.43) b

problematic communication 

with mother

low 78.79(18.64) a

8.43 ***middle 93.00(18.92) b

high 96.19(22.12) b 

income

low 90.80(19.33)

.14middle 89.86(21.21)

high 88.1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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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같은 문자 간에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음

Table 3. Male Students' Alienation according to Body Image,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Income

female students' alienation

M(SD)

scheffé 

grouping
F-value

perception of body 

image 

perception of physical 

appearance

low 96.09(18.48) a

7.19**middle 90.26(20.62) ab

high 84.10(22.01) b

perception of physical 

health

low 99.29(20.34) a

3.49*middle 90.65(19.86) ab

high 80.08917.76) b

communication with 

parents

open communication with 

father

low 100.54(20.44) a

8.29**middle 88.97(19.32) b

high 83.33(18.32) b

problematic communication 

with father

low 83.17(16.54) a

6.01**middle 90.38(19.24) ab

high 99.81(22.27) b

open communication with 

mother

low 101.63(20.42) a

7.99 **middle 89.90(18.86) b

high 83.58(18.69) b

problematic communication 

with mother

low 82.32(18.60) a

7.08 **middle 88.64(17.80) ab

high 98.85(20.76) b

income

low 98.14(22.57) a

4.09*middle 85.48(19.55) b

high 88.19(15.91)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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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같은 문자 간에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음 

Table 4. Female Students' Alienation according to Body Image,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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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s β t R
2

Cum. R
2

male 

students

problematic communication with father .30 4.54*** .16

open communication with mother -.29 -4.42*** .07 .23

perception of physical health -.18 -2.86** .03 .26

female 

students

open communication with father -.32 -5.04*** .14

problematic communication with mother .25 3.91*** .06 .20

perception of physical appearance -.16 -2.48* .02 .22

perception of physical health -.14 -2.17*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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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Stepwise Regression Predicting Adolescents‘ Alienation 

와의 문제형 의사소통(F=7.08, p < .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어머니와 개방형 의사소통

을 많이 할수록, 아버지  어머니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게 

할수록 여자 학생은 소외감을 게 경험하고 있었다. 

가정의 소득수 에 따라 여학생의 소외감 지각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의 소득 수 이 낮을수록 많은 소외감

을 지각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F=.4.09, p < .05). 

3. 남녀 학생의 소외감에 한 련 변수들의 상  

향력

남녀 학생의 소외감과 련이 있는 변인들이 상  

향을 악하기 해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Table 

5> 참조). 남학생에 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와의 문제

형 의사소통이 남학생의 소외감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β=.30, p < .001), 그 다음으로 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β=-.29, p < .001), 건강신체상이 소외감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악되었다(β=-.18, p < .01). 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건강신체상은 남학생

의 소외감을 26%(R2=.26)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

와의 개방형 문제소통, 모와의 문제형 의사소통, 외모신체상 

 소득수 은 남학생의 소외감 지각에 유의한 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악되었다.

여학생에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와의 개방형 의사

소통이 여학생의 소외감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β=-.32, p < .001). 그 다음 모와의 문제형 의사소통(β=.25, p 

< .001), 외모신체상(β=.16, p < .05), 건강신체상(β=-.14, p < 

.05)의 순으로 여학생의 소외감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

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모와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외모신

체상과 건강신체상은 여학생의 소외감을 23%(R2=.23) 설명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소득수 은 여학생의 소외감에 해 유

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남녀 학생의 소외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구․경북지역 학교의 253명의 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분석결과 남자 학생의 소

외감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아버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이 제시되었으며, 그 다음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

소통, 건강신체상의 순으로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여자 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이 소외감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 어머니와의 문제형 의사소통, 외모신체상, 건강신체

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한 논의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수 은 성별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머니와 더욱 개방 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표 이며, 동성인 어머니와 

더욱 친 하고 개방 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

여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딸이 어머니와 더 개방 으로 의

사소통을 한다는 Lee and Kim(1989)의 연구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둘째, 신체상 지각에 있어 성별 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신이 외모  신체건강에 해 보

다 부정 인 신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학생

이 남학생에 비해 자신의 외모와 신체를 보다 부정 으로 지

각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사회에 팽배한 외모지

상주의의 사회  압력이 여학생에게 좀 더 많은 향력을 미

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가 남학생에 비해 이상

인 체형에 한 기 가 더 크기 때문에 야기된 결과라 해

석할 수 있다. 최근 외모에 한 심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

성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으나, 외모에 한 사회  압력이 여

히 여학생에게 보다 강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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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보다 부정 인 신체상을 지

각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여학생의 신체지각이 남학생에 

비해 부정 이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보다 많은 외모스

트 스를 경험한다는 선행연구(Jang & Song, 2004; Lee, 

2004; Cho, 2009; Lee & Min, 2009)와 유사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남학생  여학생의 소외감 지각은 아

버지와의 개방형, 문제형 의사소통, 어머니와의 개방형, 문제

형 의사소통 각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녀 학생이 소외감을 지각하는데 있어 부모

와의 계  상호작용이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

다. 학생을 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고등학생의 소외

감에 한 Kim(2011), Min, Lee, and Kim(2008), Lee(2004)

의 연구  학생의 소외감 연구인 Kang and Yoo(200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와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

으로 고려할 때, 청소년기  기간을 통하여 부모와의 

계가 청소년의 소외감 지각에 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남녀 학생의 소외감 지각이 부모 의사소통과 유의한 

련성이 있음을 보여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와의 계가 남

녀 학생 모두에게 사회심리  발달과 사회심리  부 응

의 문제에 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학생은 아

동기를 벗어나 청소년기로 진입하여, 부모의 권 에 반항하

며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하려는 경향을 갖지만, 

부모와의 개방 이며 지지 인 화는 학생의 심리사회  

발달과정에 유용한 심리사회  자원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변인이 학생의 자아존 감, 학교 응, 우

울, 자살 등 발달  특성  문제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의 결과(Bae, 2008; An et al., 2009; Jeong, 2010; 

Jang, Song & Cho, 2011; Lee & Kim, 2011; Song et al., 

2011)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외모신체상  건강신체상에 따른 남녀 학생의 심리  

소외감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건강신체상에 

따라 심리  소외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여학생의 경

우에는 건강신체상 뿐 아니라 외모신체상 한 유의한 변인

으로 분석되었다. 남학생의 소외감 지각이 외모신체상에 따

라 차이가 없으며, 건강신체상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

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여학생에게는 지나치게 외모가 시

되나, 남학생에게는 외모보다는 신체의 강건함(muscularity, 

McCreay & Sasse, 2000)이 보다 요시되는 사회  분 기

를 반 한다.

넷째, 소외감에 한 변인들의 상  향력을 살펴본 결

과, 남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 어머니

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건강신체상의 순으로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와의 개방

형 의사소통, 어머니와의 폐쇄형 의사소통, 외모신체상, 건강

신체상의 순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있어,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이 신체상에 

비해 소외감에 한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생의 소외감은 자신이 지각한 신체상에 향을 받

지만 부모와의 계가 더 요한 요인임을 보여 다. 아울러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모두에게 있어 아버지와의 계가 소

외감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제시되어, 자녀의 

발달과정에 아버지가 갖는 요성이 부각되었다. 아버지가 

자녀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회  경험을 달하며, 사회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자녀의 소외감 지각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소외감에 한 

아버지의 향력이 어머니의 향력보다 크게 나타난 본 연

구의 결과는 자아정체감에 형성과정에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의 계가 더욱 큰 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고한 Kim and 

Kim(2001), Enright et al.(1980)의 연구와 유사하다.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과 신체상의 향력은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이 소외감 

방에 정 인 향을 미치며,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의 

폐쇄성이 소외감을 야기시키는 요인이지만 소외감에 향을 

미치는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에는 성차가 존재함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폐쇄 이며 

역기능 인 의사소통을 게 할수록, 어머니와는 개방 이

며 친 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록 소외감을 게 지각하

며, 반면 여학생은 아버지와 개방 인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

록, 어머니와 역기능 인 의사소통을 게 할수록 소외감 지

각수 이 낮게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개방형  문제형 의사

소통 수 은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으나,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소외감에 미치는 향력

은 남녀 간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고

려할 때 자녀의 심리  소외감을 발생을 해하기 해 아버

지는 아들과 부정 이며 비난 인 표 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딸과는 좀 더 공감 이며 지지 인 표 을 쓰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반면 어머니는 아들과 좀 더 개방 이

며 공감 인 표 을 사용하도록 하며, 딸과는 부정 이며 역

기능 인 의사소통 방식을 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외에도 신체상 지각이 남녀 학생의 

소외감 지각에 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

에 진입한 학생을 상으로 외모지상주의 인 사회  풍

조가 갖는 억압 이며 허구 인 요소를 악하게 하고, 자신

의 몸을 좀 더 정 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성

을 제기한다. 청소년 기는 격한 신체의 발달과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신의 외모에 해 심이 많은 시기인데 비

해 외모를 강조하는 사회  분 기가 팽배해 있으므로 외모

지상주의 가치를 무비 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에 비해 성숙이 빨리 이루어

지면서 외모에 해 많은 심을 갖는 상황에서 외모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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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루키즘(lookism) 인 사회문화  압력을 강하게 받아 

신체에 해 보다 부정 인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

정 인 외모 지각이 소외감이라는 심리  문제에 향을 미

치고 있으므로 외모와 련하여 건강한 의식과 가치 을 형

성하기 한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소외감에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의 소외감 지각에 한 아버지의 향력과 어머니의 향력

을 각기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

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유형을 2가지 유형으로 세분하

고, 부-자녀 의사소통과 모-자녀 의사소통이 남녀 학생의 

소외감에 미치는 향력을 각각 악하 다는 에서 부모

변인의 향력과 련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한 소외감에 련된 선행연구에서 신체상의 향력에 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신체  발달이 가장 활발

하게 이루어지면서 자신의 신체변화와 외모에 많은 심을 

갖는 학생을 상으로 하여 이들이 자신의 몸에 해 갖는 

태도와 인식이 소외감 발생이라는 심리사회  부 응 상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

생의 심리사회  부 응과 련한 추후의 연구에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제한된 수의 변인만으로 학생의 소외

감 지각을 악한다는 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본 연

구가 구․경북지역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체 학생에 

한 연구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개인 내․외  변인을 연구에 포함시켜 국

인 규모의 연구가 수행된다면 학생의 소외감 지각과 극복

을 한 보다 체계 이며 다각 인 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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