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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본 연구는 중장년의 외모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의 영향 관계와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중장년의 삶의 만족
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는 50세~64세의 중장년으로 자료수집은 수도권(서울, 경
기)을 중심으로 2021년 8월 15일부터 10일간에 걸쳐 온·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 
WIN 25.0과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PROCESS MACRO 
Model Number 4,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중장년의 외모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모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는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를 토대로 중장년의 삶의 만족도 증진에 있어 외모 만족도와 대인관계를 높일 수 있는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를 갖는다. 

키워드 : 중장년, 외모 만족도,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

Abstract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to increase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people 
by verifying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middle-aged people aged 50 to 64,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nline and offline surveys for 10 days from August 15, 2021, focusing on the 
metropolitan area.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PROCESS MACRO 
Model Number 4, and Bootstrapping were conducted using statistical programs SPSS WIN 25.0 and PROCESS 
MACRO.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first, the appearance satisfaction of the middle-aged had a 
positive (+) effect on life satisfaction. Seco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ased 
on the results, it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ed practical and policy suggestions that can increase 
appearance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improving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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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美)에 대한 동경은 인간의 본원적인 욕망에 속한다. 
동양에서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진선(眞
善)과 더불어 미(美)를 꼽는다. 이처럼 미(美)에 대한 추구
는 인간의 본능적 표현이자, 내외적으로 인간을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주며,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중장년기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등 노년기의 생
애 변화에 대비하는 연령대로[1] 신체 능력의 저하로 건
강이 약화 되고, 경제활동에서 점차 물러나게 되면서 사
회적 관계도 축소된다. 그리고 배우자 사망, 자녀의 분가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화되면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중장년기에 접어들면서 경험하게 되는 생애 
변화를 고려하여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
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삶의 만족도란 요즘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사람
들과의 관계에 만족하며 자신의 활동상태 등에 만족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
인 중 최근에 외모 만족도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요인
으로 부각 되고 있다[2]. 외모 만족도는 자신 신체에 대한 
느낌이나 태도로 스스로 지각하는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만족도이다[3]. 현대인에게 있어 외모는 타인에게 자신을 
알리는 수단이며 서로 간 우열과 성패를 좌우하고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사회적 지표로서의 기준이 되고 있다[4]. 
다양한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외모에 관한 관심은 이
제 젊은 세대에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게 중
요한 사회적인 영향력과 경쟁력으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
한 중요성이 점점 더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외모 만족도
의 향상은 곧 경쟁력이라는 사회적 관념 때문에 사회생활
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뿐만 아
니라 중장년층에서 노년층까지도 여기에 많은 시간과 비
용을 투자하여 외모에 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5].

중장년층은 50대∼65세를 의미하며 이들은 경제발전
과 민주화, IMF 외환위기, 경제위기를 모두 경험하거나 
일부를 경험한 세대이다. 이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소비
지출이 가장 많고 노동시장에서의 강제적 퇴직을 경험하
기도 했다[6]. 즉, 중장년층은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으
로 큰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로 심리적 허탈감을 느끼고, 
삶에 대한 목표와 현실의 차이로 인해 다음 세대에게 사

회적 주도권을 전수하면서 인생의 전성기에서 내려와야 
하는 정서적 혼란을 겪는다[4]. 또한, 중장년기에 이르게 
되면 노화와 면역 물질의 기능이 감소 되며 질병 혹은 스
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지는 등 다양한 신체 변화를 
겪게 된다[7].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으로 중장년
층에서도 달라지는 신체적 변화에 민감하게 되고 신체적 
노화를 감지하여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길 원하는 외모
에 더욱 큰 가치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외모에 관한 관심
이 젊은 층에 국한되지 않고 중장년층, 노년층까지 확산
되면서 사회 전반의 화두가 되고 있다[8].

노화로 인한 신체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장
년층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은 외모에 대한 만족
도를 낮추고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삶의 만족도를 낮
출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을수록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9-11]. 
또한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현상은 성과 연령을 
초월하여 나타나며,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쳐[10,12, 
13], 외모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으로서 신체 건강, 
정신건강 이외에도 개인의 외모 만족에 관심을 가질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외모에 대한 만족도는 대인관계와도 이어진다. 
대인관계란 자신의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구성원들과 맺
고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정의되는데[14] 특히 중장
년층은 활발하게 사회 활동하는 시기로 많은 사람과 접촉
하며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대인관계가 
확대되는 등 사회적 역할과 참여가 날로 증가한다[15]. 또
한, 스스로 외모에 관심을 쏟는 이유 중 하나는 타인에게 
호감을 주고 친밀감을 형성하여 집단 내 수용도를 높이고
자 하는 본질적 욕구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16]. 

뿐만 아니라 중장년기의 경우 전 생애에서 사회적 관
계가 가장 넓어지는 시기로 외모에 따라 대인관계 성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은 타
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형성되기 때문에 외모가 사회적 
인정과 소통으로 작용하여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17]. 그러나 외모만족도와 대인관계의 영향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젊은 세대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자대학생들의 경우 정상 체
중일수록, 체형에 대해 비만하다고 인식할수록,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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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할수록 대인관계 성향이 높아졌다[18]. 여대생 역시 
스스로에 대한 외모 평가와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자아존
중감을 높임을 확인하였고 대인관계 형성에도 유의한 영
향이 있다고 밝혀졌다[19]. 이러한 결과는 외모 만족도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문제는 낮아졌다고 한 Jung[20]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처럼 외모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이 사회에서 타
인과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대
인관계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성향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
친다[21]. 

그동안 외모 만족도와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반면, 인생 최고의 절정기로 생애과정에서 사회적 역할 
수행이 가장 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외모 만족도와 대
인관계의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았다. 중장년기는 사회적으로 폭넓은 대인관계가 요구되
는 시기로 그에 상응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시 인간관
계에서의 결핍을 불러와 불안이나 좌절감과 같은 정신건
강을 해치는 근원이 될 수 있다[12]. 또한, 개인의 대인관
계 역량은 사회생활에 있어 중요하게 요구되는 역량 중 
하나로[23] 이 시기의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되지 못
하면 이후 시기인 노년기에서 사회생활에 있어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 대인관계는 그 관계가 만족스럽고, 신
뢰가 형성되며 이는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24]. 개인은 대인관계에서의 만족도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정 및 지지, 애정을 받고 있음을 느끼며, 
타인과의 교류와 유사한 감정을 통해 진정한 나를 발견하
고 자아를 성취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게 느낄 
수 있다[25]. 중년 남녀를 대상으로 한 대인관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정에서
의 소외감, 직장에서의 상실감을 느끼는 중년기에 대인관
계를 통하여 스스로 재발견하고 인생의 보람을 느낌으로
써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26]. Lim et al.,[27]은 중·고
령자의 삶의 만족에 대하여 종단적 분석을 수행한 연구에
서 삶의 만족도와 대인관계 능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요인임을 밝혔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대인관계를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조절하는 것이 삶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모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 대인관계가 어떠한 매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장년층이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도록 외모 만족도를 높일 수 있
는 방안을 찾아보고 대인관계 도모를 통한 삶의 만족도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2.1.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중장년의 외모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 관계와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도식을 제시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2.1.2 연구가설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중장년의 외모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

도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중장년의 외모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에서 대인관계는 매개할 것이다. 
<가설 2-1> 중장년의 외모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2-2> 중장년의 대인관계가 높을수록 삶

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2.2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진 외모 만족도와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주로 여성 혹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틀에
서 벗어나 생애과정에서 사회적 역할 수행이 가장 큰 중
장년층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선행연구의 공백을 채
우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자료수집은 수도권(서울, 경기)
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을 중심으로 2021년 8월 15일 
17:00부터 25일 09:00까지 10일간에 걸쳐 면접조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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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인터넷 조사 250부, 인터넷은 네이버를 이용해 설문
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설문은 자기기입식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인터넷 조사는 SNS를 활용하여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수거된 자료 중 무응답 및 이상 응
답 30부를 제외한 총 32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인 중장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응답 비율
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성 32.2%, 여성 67.8%,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 29.4%, 대졸 이상 70.6%, 소득수
준은 하 24.1%, 중 39.6%, 상 36.3%, 결혼 여부는 미혼 
5.9%, 기혼 94.1%로 나타났다.

2.3 측정 도구
2.3.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Kim[28]가 개발한 척도를 수정한 문항

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는 총 13문항으
로 구성되었으며, 문항 간 상관계수는 모두 .40 이상으로 
모든 문항은 삶의 만족도 측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
으며, 13문항 모두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 문항의 신뢰도는 
Chronbach Alpha 값은 .896로 나타났다.

2.3.2 외모 만족도
외모 만족도는 Ahn[29]과 Kim et al.,[30]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발췌하여 Yoo[2]의 연구에서 수정·보완하
여 사용한 측정 문항을 활용하였다. 외모 만족도 척도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 간 상관계수가 .40 미
만으로 측정에 있어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3
문항을 제외하고 8문항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외
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외모 만족도 문항
의 신뢰도는 Chronbach Alpha 값은 .878로 나타났다.

2.3.3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Schlein & Guermey[31]의 대인관계능력 

검사 척도를 Lee[32]가 재구성한 문항을 분석에 활용하
였다. 대인관계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
항 간 상관계수가 .40 미만으로 측정에 있어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3문항을 제외하고 19문항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
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대인

관계 문항의 신뢰도는 Chronbach Alpha 값은 .922로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PSS WIN 25.0 프로

그램과 Hayes[33]의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PROCESS MACRO는 매개효과 분석에 있어 한 번의 모
델링을 통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분석에 
있어 번거로움을 최소화 할 수 있고, sobel test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정확성이 높은 Bootstrapping 기법을 통해 매
개변수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
다[33].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
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
의 관련성 및 상관계수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외모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와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 
Model Number 4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대인
관계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 기
법을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분석
외모 만족도와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의 기술통계 분

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인 외모 만족도
의 평균점수는 2.832(표준편차= .695), 매개변수인 대인
관계의 평균점수는 3.540(표준편차= .466),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3.481(표준편차= .574)로 나
타났다. 모든 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을 기준으로 2
와 4를 초과하지 않아 정규성을 확보했다.

Variable Mean S.D Skew Kurt
Appearance
Satisfaction 2.832 .695 .261 .104

Interpersonal 
Relationship 3.540 .466 .406 .626

Life Satisfaction 3.481 .574 .154 .218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320) 

3.2 상관관계 분석
외모 만족도와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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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인 외모 만족도
는 대인관계(r=.242, p<.01), 삶의 만족도(r=.257, p<.01)
와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대인관계는 삶
의 만족도(r=.706, p<.01)와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를 통해 외모 만족도와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
는 서로 간 정(+)의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Variable
Coefficient

Appearance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Life 
Satisfaction

Appearance
Satisfaction 1

Interpersonal 
Relationship .242** 1

Life Satisfaction .257** .706** 1
 *p<.05, **p<.01

Table 2.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3.3 매개효과 검증
3.3.1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는 중장년의 외모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와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30]
의 PROCESS MACRO Model Number 4를 활용하였으
며(Table 3), 매개변수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였다(Table 4). 분석결과, 
Model 1에서 외모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다(Coeff=.222, LLCI=.125∼ULCI=.320). 이러한 결과는 
외모 만족도가 높은 중장년일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
는 것을 의미하고, <가설 1>은 채택되었다.

Model 2에서 외모 만족도는 대인관계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Coeff=.161, LLCI=.082~ULCI=.240). 이러한 결과
는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중장년일 경우 대인관계가 
좋음을 의미하고,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Model 3에서 외모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Coeff=.086, LLCI=.013~ULCI=.160). 더불어, 대인
관계는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oeff=.843, 
LLCI=.743~ULCI=.943). 이러한 결과는 외모에 대한 만
족도가 높고 대인관계가 좋은 중장년의 경우 삶의 만족도
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Path Coeff S.E 95% C.I
LLCI ULCI

Model 1 .222 .050 .125 .320
Model 2 .161 .040 .082 .240

Model 3 .086 .037 .013 .160
.843 .051 .743 .943

Model 1: Apperance Satisfaction→Life Satisfaction 
Model 2: Apperance Satisfaction→Interpersonal Relationship
Model 3: Apperance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Life Satisfaction

Table 3.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3.3.2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위의 결과를 종합했을 때 모든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관계임을 확인했으며, 외모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대인관계의 간접적인 
효과가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분석
을 5,000회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총효과(Effect=.222, 
S.E=.050, LLCI=.125~ULCI=.320)와 직접효과(Effect= 
.086, S.E=.037, LLCI=.013~ULCI=.160), 간접효과(Effect= 
.136, Boot S.E=.037, Boot LLCI=.060~Boot ULCI=.208) 
모두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장년의 외모 만족도는 삶의 만
족도를 높이는 요인임을 밝혔으며, 두 변인 간 영향 관계
에 있어 대인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 효과가 나
타나 중재역할을 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이에 <가
설 2>는 채택되었다.

Effect Bootstrap Estimate 95% C.I.
Effect Boot S.E LLCI ULCI

Total Effect .222 .050 .125 .320
Direct Effect .086 .037 .013 .160

Indirect Effect .136 .037 .060 .208

Table 4. Bootstrapping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장년의 외모 만족도와 대인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의 외모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여성을 대
상으로 연구한 Cha & Lee[11]의 결과에서도 외모에 대
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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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성인여성의 생애주기별
로 외모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를 연구한 결과에서 중년기 
여성과 노년기 여성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 우울, 외모 만족도, 스트레스, 질병 등을 꼽고 있어
[9]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처럼 중장년의 외모 만족
도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 중장년의 외모 만족도는 대인관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
로 연구한 An[34]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이 과거와 달리 
자신의 외모 관리에 신경을 쓸수록 대인관계에도 자신감
을 가진다고 하여 유사함을 볼 수 있다. 호텔에 종사하는 
직장여성은 외모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및 직장생
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32] 본 연구와 같은 맥
락을 형성하고 있다. 즉, 외모에 관한 관심과 만족도는 과
거와 다르게 남∙여 모두에게 중요하며, 연령에 관계없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만족을 추구함으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
어 타인과 관계성을 좋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중장년의 대인관계는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에서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주도성과 대인정서가 높을
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밝혀[36] 본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중장년의 대인관계는 그들의 삶의 만족
도를 증진시켜 이후 성공적인 삶의 누릴 수 있게 도와주
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중장년의 외모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대
인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 만족도와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와의 관
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외모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대중매체의 발달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외모에 대한 관
심은 젊은 층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나이와 관계없
이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
단임을 알 수 있다. 과도한 외모지상주의를 지양하고, 미
디어에서도 외모에 대해 지나치게 부각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외적인 모습보다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
고, 노화로 인해 달라지는 미적 변화를 자연스러운 현상
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사회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외모를 있는 그
대로 인정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조력해야 하며, 내면특질을 강조하여 자신의 내
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외모를 중시하여 성형 
왕국으로 불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외모에 대한 가치가 변화함으로 인해 성형 부작
용으로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줄일 수 있고 중년 이후 변화하는 자신 모습을 인정하고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어 삶의 만족도를 이끌 수 있을 것
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기업체에서 중년의 
미적 만족도를 바라보는 인식개선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또한, 미디어 매체에서는 아름다움의 표현
으로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알리기보다 발달단계에 따른 
자연스런 아름다움과 내면적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둘째, 중장년층의 대인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중장년층의 대인관계 
증진을 통한 삶의 만족도 향상 방안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중장년기는 생애주기에서 
사회적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주위 사
람들과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
는 데 있어 높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장년기에 가족, 
이웃, 직장, 지역사회 내에서 형성된 대인관계는 이후 노
년기가 되었을 때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관계망 체계로 
이어지는 등 개인의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회
적 자본이 될 수 있으므로 노년기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중장년층이 대인관계를 유지하
고 증진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
하다. 이와 함께 중장년의 대인관계를 증진하여 삶의 만
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체나 지역사회 복지관 등에서 의
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여 타인에게 전
달할 수 있는 감정표현과 경청 및 수용의 자세를 터득할 
수 있도록 집단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전국적으로 보
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외모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 대
인관계가 매개역할을 한다는 결과에 따라 중장년층이 가
정, 직장, 일상생활 등에서 맺게 되는 대인관계 및 인적 
관계망을 확대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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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외모는 개인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인관계가 주요
한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개인의 일상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외모에 만족할수록 대인관
계에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사회생활이
나 각종 모임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어진 일
에 대해 성공적 수행 욕구가 높아져[37,38], 타인과 친밀
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
라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는 동료 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전업주부일 
경우는 취미, 일상 등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내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할 수 있
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자료는 전
국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수집한 것이 아닌 수도권을 중심
으로 수집한 자료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 무리
가 따른다. 이에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단위
로 조사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분석된 
연구로 타 연령층과의 비교를 통해 설득력 있는 연구결과
를 도출해 내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모든 연령
층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외모 만족도와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검증
할 것을 후속연구에 제안한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외모 만족도와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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