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질량지수(BMI) 집단별로 신체상과 자기효능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경기, 부산지역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총 1,300명을 대상으로 신체상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 또래관계 척도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해 빈도분석, 평

균, 표준편차,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저체중 집단의 경우 사회적 지지, 친밀, 우위에 사회적 자기효능감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청소년 저체중 집단의 경우 사회적 지지, 친밀, 우의에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쳤으며 대립에는 신체

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 정상체중 집단의 경우 사회적 지지에 일반적 자기효능감, 신체

상, 사회적 자기효능감 순으로, 우의에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처벌/주도권, 대립에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친밀에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청소년 정상체중 집단의 경우 사회적 지지에 사회적 자기효능감, 일반적 자기효능감 순으로, 처벌/

주도권, 친밀, 우의에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 과체중 이상 집단의 경

우 사회적 지지에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립에는 일

반적 자기효능감, 친밀과 우의에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과체중 이상 집

단의 경우 사회적 지지에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신체상 순으로, 친밀에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신체상 순으로, 

우의에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신체상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신체질량지수(BMI), 신체상, 자기효능감, 또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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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또래관계란 나이 및 성숙 수준이 비슷한 대상의 

사회적 관계망으로 함께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정

서 및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집단을 말한다(김성

근 외, 2011). 아동 및 청소년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가족 중심의 관계에서 또래 중심의 관계를 형성

하며 심리 사회적으로 발달해간다. 선행연구에 따

르면 아동 및 청소년의 긍정적 또래관계는 건강한 

정체감 형성과 성격 발달에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감과 사회 적응 기술 향상, 

학업성취도와 학교 적응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문희 외, 2004; 김윤

경, 이옥경, 2001; 박미려, 양은주, 2017; 손연아 외, 

2014; 심희옥, 2000; 정규석, 2004; 허미정 외, 2016). 

그러나 낮은 또래관계 만족도나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은 아동과 청소년의 외로움 및 불안, 위축 등 

부적응적 정서를 초래하며 비행, 약물남용, 게임 

및 스마트폰 중독 등과 같은 다양한 부적응 행동으

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경은, 2013; 김

정민, 이정희, 2008; 송지영, 박성연, 2010; 양점도, 

박영국, 2009; 장은정, 2018; 최귀숙, 임성옥, 2017). 

즉 아동과 청소년은 또래관계 속에서 성장에 꼭 필

요한 중요한 요소들을 학습하고 있으며, 또래관계

가 여러 가지 심리 사회적 위험요인 속에서 보호요

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연령에 따

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과 비교해 청소년으로 갈수록 또래 간 

사회적 지지와 친밀감, 우의 등 긍정적 관계뿐만 

아니라 처벌 및 주도권 등 부정적 관계에 대한 지

각 또한 점차 높아졌다(임정하, 정옥분, 1997). 이

러한 차이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또래가 함께 보

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러한 시간 속에서 인정 및 

애정을 주고받으며 결속력과 친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또래 간 결속력

이 강해지는 만큼 또래가 집단의 규칙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처벌 또는 대립적 관계를 형성하

게 되면서 또래 간 긍정 및 부정의 관계 요소가 모

두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또래관계는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발달과정 전반에 공통으로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나이 증가에 따라 

또래관계의 질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아동과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령 집단

별로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비교 분석

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서로에게 가장 먼저 

제공되는 정보 중 하나는 신체적 특성이다(이주연, 

유조안, 2014). 일반적으로 신체적 매력이 높을수

록 사회적 수용 정도가 높아지고 사회적 유능감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다(강소영 외, 2011). 이는 아

동 및 청소년의 또래관계에도 적용되어 체력 등급

이 높을수록 또는 신체 매력도가 높을수록 학급 내 

지지도 및 또래관계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김성환, 

김혜진, 2016; 김유식 외, 2016). 그러나 세계보건기

구가 아동기 과체중 및 비만 문제를 현대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보건 문제 중 하나로 꼽은 만큼 아동 

및 청소년의 체중 문제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WHO, 

2016). 국내의 비만 실태조사 결과 또한 아동기 과

체중 및 비만 유병률이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기준 11∼18%인 것으로 나타내며 그 심각성

을 드러냈다(추미애, 최병호, 2010). 일반적으로 과

체중 및 비만은 집단에서 매력적이지 않게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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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며, ‘살찐 사람은 나태하고 통제력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유능하지 않다.’ 등의 고정관념을 바탕

으로 또래관계에서 차별과 배제로 이어지고 있다

(김진희, 이상록, 2015; 이현정 외, 2018; Pizzi & Vroman, 

2013).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 객관적인 신체질량지수

와 주관적 신체상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혀

졌다(윤현정, 2018). 신체상이란 자기 신체 크기, 

기능 등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만족 또는 불만족과 

같은 정서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박민희, 

임소연, 2015). 아동 및 청소년 시기는 급격한 신체 

변화를 경험하며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영향을 

받아 주관적인 신체상을 형성해 간다. 6-17세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형인식에 대해 조사한 연구

를 살펴보면 정상체중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도 1/3 

정도가 체형을 과소평가했고, 1/5 정도가 체형을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은주 외, 2017). 

또한 2017년 진행된 제13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

인 조사에 참여한 62,276명 중 50.5%가 정상체중 

또는 저체중임에도 스스로 ‘살이 쪘다’라고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윤현정, 2018). 이렇듯 아동 및 

청소년의 객관적인 신체질량지수와 주관적 신체

상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신체상은 자아개념

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 발달에 중요

한 요인이다. 선행연구 결과 아동 및 청소년기의 

부정적 신체상은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 및 불안, 

스트레스, 자살 생각 등 심리 정서적 불안정과 더

불어 학업 및 학교적응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보고된다(송선미, 2013; 장선철, 송미

현, 2004; 정익중, 이지언, 2011). 이에 반해 신체상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친밀한 또래관계를 보

인다고 밝혀졌다(남정희, 2016; 정윤주, 2010). 즉 

아동과 청소년의 객관적인 신체질량지수가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신체상

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신체질량지수와 신체상의 차

이 연구를 고려할 때 신체질량지수 집단별로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상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개인 내적 

변인으로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있다.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에게 부과된 일을 성공적으로 수

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말한다(Bandura, 1986). 즉, 

성공에 필요한 신체적, 인지 및 정서적 자원 등 자

기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실제 능력에 차이가 없

어도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일을 성

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효능감 수준은 

수행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김아영, 2004). 선행연구에 따르면 높은 자기효능

감은 사회 공포 및 불안을 낮췄으며(이미현, 김정

규, 2012),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고 관계 속에서 

소속감을 높이며 또래관계 질을 향상하는 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희령 외, 2017; 장

인실, 장석진, 2012). 한편 연령에 따른 심리적 변인

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연

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내며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김영호, 2000). 또한 비슷한 신체질량지

수를 가졌더라도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 사회적 

적응 능력에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Shoup et 

al., 2008)를 고려할 때 연령 집단에 따라 또한 체질

량지수 집단에 따라 또래관계에 미치는 자기효능

감의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 각 집단의 신

체질량지수에 따른 신체상과 자기효능감이 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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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 

및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저체중 집단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

상과 자기효능감이 또래관계에 미

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각각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정상체중 집단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

상과 자기효능감이 또래관계에 미치

는 상대적 영향력은 각각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과체중 이상 집단 아동 및 청소년의 신

체상과 자기효능감이 또래관계에 미

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각각 어떠한가?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 부산지역 소재 초등학교 3∼5

학년생과 고등학교 1∼3학년생 총 1,300명을 대상

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누락 및 무작위 응답지를 

제외한 총 1,163부를 최종 자료로 사용하였다. 선

행연구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은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신체상, 자기효능감, 또래관계 특성에 차

이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김영호, 2000; 김정

민, 이세진, 2010; Shoup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

는 연령에 따른 뚜렷한 변화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자기 보고식으로 조사한 신장, 체중을 이

용하여 산출하였다(kg/㎡).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2007년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 기준에 따라 
<그림 1> 연구모형 

변 수 성 별 명(%)

학년

초3
남 자 71 (11.5)

여 자 94 (15.2)

초4
남 자  120 (19.4)

여 자  132 (21.4)

초5
남 자 86 (13.9)

여 자 115 (18.6)

신체질량지수

(BMI)

저체중
남 자 27 (4.4)

여 자 38 (6.1)

정상체중
남 자 194 (31.4)

여 자 271 (43.9)

과체중 이상
남 자 56 (9.1)

여 자 32 (5.2)

<표 1> 아동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N=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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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질량지수 85백분위수 이상은 과체중 이상, 5

백분위수 이상에서 85백분위수 미만은 정상체중, 

5백분위수 이하는 저체중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2. 연구도구

1) 신체상 척도

아동의 신체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Mendelson 등

(1997)이 개발한 신체 존중감 척도(Body Esteem Scale)

를 이정숙(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

는 총 23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1점: 거의 그렇지 

않다∼4점: 정말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신체상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신체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Mendelson

과 White(1985)가 개발한 신체상 만족도 검사(Body 

Esteem Test)를 조지숙(1992)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1점: 정말 그렇다∼4점: 거의 그렇

지 않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신체상 만

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아동 신체상 척도와 일관성을 갖기 위해 긍정적

인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상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2)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는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홍혜영(199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3문항이며, 2개의 하위요인인 일반

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으로 구성된

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

다∼5점: 아주 그렇다)로 평정하며 총점이 높을수

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3) 또래관계 척도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Furman(1985)이 제작

한 사회적 관계망 척도(Network of Relationship 

Inventory)를 한종혜(1995)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

변 수 성 별 명(%)

학년

고1
남 자 104 (19.1)

여 자 107 (19.6)

고2
남 자  82 (15.0)

여 자  85 (15.6)

고3
남 자 97 (17.8)

여 자 70 (12.8)

신체질량지수

(BMI)

저체중
남 자 31 (5.7)

여 자 47 (8.6)

정상체중
남 자 192 (49.4)

여 자 197 (36.1)

과체중 이상
남 자 60 (11.0)

여 자 18 (3.3)

<표 2> 청소년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N=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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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척도는 총 33문항으로 사회적 지지, 처벌/주

도권, 친밀, 대립, 우의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점: 아주 적게∼5점: 

아주 많이)로 평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요

인의 사회적 관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63∼.93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먼저 경기도에 소재한 초등학교 재학

생 20명(남 10명, 여 10명)과 고등학교 재학생 20명

(남 10명, 여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

여 문항의 이해 및 답변의 원활함을 확인하였다. 

이후 본 조사는 경기, 부산지역 소재 초등학교 3∼

5학년과 고등학교 1∼3학년 총 1,300명을 대상으

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질문지의 응답 시간은 10

∼15분 정도 소요되었고 회수된 1,300부의 질문지 

중 누락 및 무작위 응답한 질문지 137부를 제외하

고 1,163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

며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 연구결과

1. 변인 간의 상관관계

체질량지수 집단에 따라 신체상, 자기효능감,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

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 집단은 <표 3>, <표 4>, 

<표 5>와 같고, 청소년 집단은 <표 6>, <표 7>, 

<표 8>과 같다.

2. 상대적 영향력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상과 자기효능감이 또래

관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신체질량지수(BMI) 

집단별로 알아보기 위해 또래관계를 종속변수로 

하고, 상관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낸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 3 4 5 6 7 8

1. 신체상 1

2. 일반적 자기효능감  35*** 1

3. 사회적 자기효능감 .30* .68** 1

4. 사회적 지지 .12 .57*** .65** 1

5. 처벌/주도권 .00  -.13 -.14 -.17 1

6. 친밀 .12  .25* .49*** .73*** .63 1

7. 대립 .06 -.21 -.16 -.35** .59*** -.09 1

8. 우의 .01  38** .39** .73*** -.09 .58*** -.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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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아동 저체중 집단의 변인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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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1. 신체상 1

2. 일반적 자기효능감  .45*** 1

3. 사회적 자기효능감  .26*** .51*** 1

4. 사회적 지지  .40*** .47*** .41*** 1

5. 처벌/주도권 -.12** -.13** -.02 -.05 1

6. 친밀 .12* .21***  27*** .60*** .20*** 1

7. 대립 -.18*** -.28*** -.18*** -.34*** .40*** -.09 1

8. 우의 .13** .21*** .21*** .59*** -.00 .43*** -.1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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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아동 정상체중 집단의 변인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신체상 1

2. 일반적 자기효능감  .43*** 1

3. 사회적 자기효능감  .21*  56*** 1

4. 사회적 지지  .27** .55*** .64*** 1

5. 처벌/주도권 -.17 .01 -.10 -.07 1

6. 친밀 .07 .27** .42*** .63*** .19 1

7. 대립 -.17 -.21* -.09 -.13 .37*** .12 1

8. 우의 .19  .31** .42*** .58*** -.09 .42*** -.0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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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아동 과체중 이상 집단의 변인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신체상 1

2. 일반적 자기효능감  .00 1

3. 사회적 자기효능감  .16  .29** 1

4. 사회적 지지  .02  .23*  .24* 1

5. 처벌/주도권 -.20 -.00 .13 .57*** 1

6. 친밀 -.02 .09  .25*  .71*** .41*** 1

7. 대립 -.31** .03 -.26* -.26*  .14 -.19 1

8. 우의 .06  .03  .26*  .75*** .43*** .75*** -.2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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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청소년 저체중 집단의 변인 간의 상관관계



8    인지행동치료상담연구 제4권 제1호

아동의 저체중 집단의 경우 사회적 지지, 친밀, 

우의에는 사회적 자기효능감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저체중 집단의 경우 사회

적 지지, 친밀, 우의에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영향

을 미쳤으며, 대립에는 신체상이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아동 정상체중 집단의 경우 사회적 

지지에 일반적 자기효능감, 신체상, 사회적 자기

효능감 순으로, 우의에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일반

적 자기효능감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처벌/주도권, 대립에는 일반적 자기효

능감이, 친밀에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정상체중 집단의 경

우 사회적 지지에 사회적 자기효능감, 일반적 자기

효능감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벌/주도권, 친밀, 우의에 사회적 자기효능감만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 아동 과체중 

이상 집단의 경우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자기효능

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순으로, 친밀과 우의는 사

회적 자기효능감이, 대립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과체중 이

상 집단의 경우 사회적 지지와 친밀, 우의에 각각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신체상 순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 3 4 5 6 7 8

1. 신체상 1

2. 일반적 자기효능감 .44*** 1

3. 사회적 자기효능감  .29***  .48*** 1

4. 사회적 지지  .27***  .41***  .42*** 1

5. 처벌/주도권 .04 -.01 .13* .45*** 1

6. 친밀 .14** .23***  .33***  .69*** .56*** 1

7. 대립 -.01 -.08 -.05 -.16**  .17** -.03 1

8. 우의  .18***  .26***  .41***  .64*** .32*** .57*** -.0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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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청소년 정상체중 집단의 변인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신체상 1

2. 일반적 자기효능감  .43*** 1

3. 사회적 자기효능감  .37**  .61*** 1

4. 사회적 지지  .49***  .60***  .47*** 1

5. 처벌/주도권 .14 -.05 .03* .46*** 1

6. 친밀 .45*** .48***  .32**  .80*** .45*** 1

7. 대립 -.15 -.18 -.19 -.14  .35** .04 1

8. 우의 .46***  .46***  .38**  .77*** .30** .72*** .0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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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청소년 과체중 이상 집단의 변인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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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질량지

수 집단별로 신체상과 자기효능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 결

과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과 청소

년의 신체질량지수 집단에 따라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아동 저체중 집단의 

경우 사회적 지지, 친밀, 우의 등 긍정적 또래관계

에 사회적 자기효능감만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이란 사회적 상황에

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직

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박해임, 천성문, 조은미, 2017). 아동 저

체중 집단의 경우 높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또래

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게 돕기 때

문에 친밀한 또래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 저체중 집단의 경우에

도 또래 간 긍정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지

지, 친밀, 우의에는 사회적 자기효능감만이 영향

력을 나타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

구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줄어든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종운, 양민정, 2014). 또한 또래관계에서 

의견 차이 및 말다툼을 의미하는 대립에 신체상이 

부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저체중 청소년의 경

우 신체상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대립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결과

는 아동 및 청소년 저체중 집단의 또래관계 갈등 

개입 시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공통적 개입이 

필요하며, 청소년 저체중 집단의 경우엔 신체상에 

집단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R
2

F

저체중

집단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기효능감 1.99 .65*** .42 44.77***

친밀 사회적 자기효능감 .50 .49*** .24 19.37***

우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27 .39** .15 11.07**

정상체중집단

사회적 지지

일반적 자기효능감 .31 .26*** .22

67.46***신체상 .25 .23*** .27

사회적 자기효능감 .74 .22*** .31

처벌/주도권 일반적 자기효능감 -.05 -.13** .02 7.89**

친밀 사회적 자기효능감 .24 .27*** .07  6.60***

대립 일반적 자기효능감 -.06 -.28*** .08 38.34***

우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10 .04** .04

14.25***

일반적 자기효능감 .04 .14** .06

과체중 이상

집단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기효능감 1.66 .48***  .41

36.56***

일반적 자기효능감 .37 .28**  .46

친밀 사회적 자기효능감 .38 .42** .18 18.32**

대립 일반적 자기효능감 -.05  -.21* .05 4.12*

우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34 .42*** .18 1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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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아동의 체질량지수 집단별 신체상과 자기효능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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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입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 및 청소년 정상체중 집단의 또래관

계에 미치는 변인 간 상대적 영향력에 차이가 나타

났다. 아동 정상체중 집단의 경우 사회적 지지에 

일반적 자기효능감, 신체상, 사회적 자기효능감 

순으로 영향력이 나타났다. 그밖에 우의는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순으로 영향력

이 나타났고, 친밀에는 사회적 자기효능감, 처벌/

주도권과 대립에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체중 아동의 신체상

은 또래 간 사회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그밖의 또래관계 하위요인에는 자

기효능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한편 아동의 또래관계에 있어 자기효능감의 중

요성은 많은 연구에서 반복 검증되고 있지만(윤희

령 외, 2017; 이인학 외, 2011), 자기효능감을 사회

적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으로 구분하

여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선행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의 누적 이후 논의

가 필요하다. 청소년 정상체중 집단의 경우엔 사회

적 지지에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자기효능

감 순으로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친밀과 우의에는 

사회적 자기효능감만이 설명력을 나타냈다. 또한 

처벌/주도권에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부적 영향

력을 나타냈다. 아동 정상체중 집단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 정상체중 집단의 경우 일반적 상황에서 자

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뜻하는 일반적 자기효능

감보다는 사회적 상황에 특정 지어지는 사회적 자

기효능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선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정상체중 집단의 또래

관계 문제 개입 시 아동 및 청소년에 따라 특정 영

역의 자기효능감 상승에 초점을 맞춘 개입이 효과

집단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R
2

F

저체중

집단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기효능감  .78  .24* .06 4.73*

친밀 사회적 자기효능감  .22  .25* .06 5.02*

대립 신체상 -.12 -.31** .09 7.87**

우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18 .26* .07 5.41*

정상체중집단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기효능감 .69 .29*** .18

58.80***

일반적 자기효능감 .26 .27*** .23

처벌/주도권 사회적 자기효능감 -.11 -.13* .02  6.41*

친밀 사회적 자기효능감 .26 .33*** .11 47.94***

우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25 .41*** .17 76.67***

과체중 이상

집단

사회적 지지
일반적 자기효능감 .52 .47***  .36

27.65***

신체상 .50 .29** .42

친밀
일반적 자기효능감 .11  .35**  .23

16.43***

신체상 .15 .30** .31

우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09 .33** .21

15.69***

신체상 .13 .3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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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청소년의 체질량지수 집단별 신체상과 자기효능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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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동 및 청소년 과체중 이상 집단에서도 

또래관계에 미치는 변인 간 상대적 영향력에 차이

를 나타냈다. 아동 과체중 이상 집단의 사회적 지

지에 사회적 효능감, 일반적 효능감 순으로 영향을 

미쳤고, 친밀과 우의에는 사회적 효능감만이 설명

력을 나타냈다. 또래 간 대립의 경우 일반적 자기

효능감이 부적 영향력을 나타냈는데, 이는 일반적 

상황에서 필요한 의지와 자신감, 자신의 능력에 대

한 믿음을 의미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

록 또래 간 대립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 과체중 이

상 집단의 경우에도 사회적 또는 일반적 자기효능

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또래관계 형성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Lunde, Frisén, & Hwang, 2006; Williams & 

Currie, 2000). 이러한 아동 과체중 이상 집단의 결

과는 과체중 및 비만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신체 

만족도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자존감이 완전 

매개하였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같다(이주연, 유조안, 

2014). 또한 학령기 아동의 BMI에 따른 자아존중감

의 차이를 알아본 연구(강지훈, 2010)에서 비만 아

동 집단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정상체중 아동보다 

낮게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아동 과체중 이상 집

단의 또래관계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선 일반적 상

황 및 사회적 상황 전반에 걸친 스스로에 대한 평

가에 개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예

상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 과체중 이상 집단은 사

회적 지지, 친밀, 우의라는 긍정적 또래관계에 일

반적 자기효능감, 신체상의 순으로 각각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과체중 이상 집단

의 경우에도 신체상보다 자기효능감이 또래관계

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고등학생의 신체상이 사회불안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이미현, 김정규, 2012)와 

비만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 및 심리 사

회적 적응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김진희, 이상록, 2015). 또한 아동 과체중 

이상 집단과 비교했을 때 아동보다 청소년의 또래

관계에 신체상의 영향력이 나타난 이유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 만족도가 낮아지고 외모지향

성과 외모평가 수준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

로 이해할 수 있다(김정민, 이세진, 2009). 즉, 아동

보단 청소년의 경우 신체상이 더욱 중요해지며 과

체중 이상 청소년 집단의 또래관계 질을 높이기 위

해선 신체상에 대한 개입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는 아동 및 청소년

의 신체질량지수 집단에 따라 신체상과 자기효능

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상담 장면에서 아동 및 청소년이 

호소하는 또래관계 문제에 내담자의 연령과 신체

질량지수 수준을 고려해 효과적인 접근을 마련하

기 위한 기초자료를 연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특정 지역과 특정 연령의 학생

들을 표집하여 설문지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결과

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및 사회계층, 연령을 대상으로 표집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상을 각각 다

른 척도로 평정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령 발달

에 따라 신체상 및 각 변인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해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상 척도의 개발 

및 동일한 신체상 척도를 사용한 변인 비교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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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fluences of Body Image and Self-Efficacy 

on Peer Relationship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ocusing on Differences by Body Mass Index(BMI) Group

Kim Seon Jin⋅Jeong Hyo Un (Myongwoo Institute of Clinical Psych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hysical image and self-efficacy on peer relationships by body mass index(BMI) 

group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or this study, a total of 1,300 elementary and high school students in Gyeonggi-do and Busan were 

subjected to a body image scale, a self-efficacy scale, and a peer relationship scale.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frequency analysis, 

mean, standard deviation,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Win 21.0 program.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the children in low-weight group, only social support, intimacy, and so friendship 

were found to have an effect on social self-efficacy. In the case of the adolescents in low-weight group, social self-efficacy influenced social 

support, intimacy, and friendship, and body image influenced confrontation. Second, in the case of the children in normal-weight group, 

it was found that social support was influenced in the order of general self-efficacy, body image, and social self-efficacy, and friendship 

in the order of social self-efficacy and general self-efficac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general self-efficacy had an effect on 

punishment/ leadership and confrontation, and social self-efficacy had an effect on intimacy. In the case of the adolescents normal-weight 

group, social self-efficacy and general self-efficacy were influenced in the order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self-efficacy was indicated 

to have an effect on punishment/leadership, intimacy, and friendship. Third, in the case of the children in over-weight group, social 

support was found to have an effect in the order of social self-efficacy and general self-efficacy. In addition, social self-efficacy was 

indicated to have an effect on intimacy and friendship, and general self-efficacy was indicated to have an effect on confrontation. In the 

case of the adolescents in over-weight group, social support was found to have an effect in the order of general self-efficacy and body 

image, intimacy in the order of general self-efficacy and body image, and friendship in the order of general self-efficacy and body image.

■ Key words : Body Mass Index(BMI), Body Image, Self-Efficacy, Peer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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