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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인종에 대한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의 발달 

방 희 정* 노 경 란 정 수 진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인을 상으로 인종에 한 암묵  태도와 명시  태도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 발달  에서 살펴보았다. 등학교 일학년(6세) 117명, 사학년(10세) 117명, 학생 138명, 고

등학생 138명, 학생 122명을 상으로 암묵  연합검사(IAT)와 명시  선호도검사를 실시하 다. 한국인

과 조하여 각 인종(백인/흑인/동남아인)에 한 암묵  태도와 명시  태도를 5(연령) x 2(성별) x 3(인

종)의 3원 혼합설계에 의한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에 성별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연령변수가 유

의하 다. 모든 연령에 걸쳐 내집단 선호경향은 암묵 /명시  수 에서 모두 지속되었다. 반면에 외집단에 

한 선호  편견  태도는 암묵   명시  수 , 연령과 인종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발달양상을 보 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이론  실제 인 측면에서 논의하 다. 

 

주요어: 태도발달, 명시 , 암묵 , 태도, 한국인

세계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근래 우리나라도 다

문화 다인종 사회로 속하게 변모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 

입학생 수가 증하는 시 에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 상의 자녀교육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들 

가운데 10명  2명꼴로 외모 차이로 인해 ‘왕따’

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조 달, 2006). 

학생을 상으로 한 인종에 한 태도조사 결과에

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내집단 선호경향

이 매우 강했으며 외집단에 해서 차별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외집단이더라도 서구인은 

선호했으나 흑인과 동남아인은 비선호하는 편

인 태도를 보 다(노경란, 방희정, 2008). 이는 우

리 사회가 학생층에서 조차 인종에 해 매우 

경직된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 사회도 단일 민족을 강조해왔던 기존

의 인식 틀을 넘어서서 자문화권의 정체성을 유지

하면서도 다른 문화권과 정 인 정체성을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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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다문화사회(Santrock, 2004)로의 성숙이 요

구되는 시 에 서있다.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자리

잡아가기 해 일상생활 속에 편재되어 있는 다양

한 사회집단들 간의 편견  태도와 갈등을 지양하

면서, 주류사회 집단이 주도 으로 상호 수용  노

력을 기울 때에 진정한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Berry, 2001). 이 에서 한국인들이 실제 등학

생에서부터 고등학생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인종

범주로 구분되는 사회집단에 해 어떤 암묵  태

도와 명시  태도를 갖고 있는지 발달  에서 

분석해보는 것은 우리의 실을 이해하고 미래를 

비하기 한 요한 기  작업이 될 것이다.

인종에 한 태도발달이론

인종에 한 연구들에서 최근 지배 인 흐름으

로 사회인지  근방법(Aboud, 1988)과 함께 사

회정체성이론(Tajfel & Turner, 1979)과 자기범주

화이론(Turner, Hogg, Oakes, Reicher & Wetherell, 

1987)을 통합시킨 근법을 들 수 있다.

사회 인지  근이론에서는 태도를 인지 발달

 변화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아동이 자기 심성

을 탈피하면서 편견이 사라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즉, 발달 과정에서 편견은 불가피하지만 지속 이

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Doyle, Beaudet 와 

Aboud(1988)에 따르면, 인종 인 선호와 편견은 

문화 으로 우세한 집단의 아동인 경우에 4세부터 

나타나서 5-7세에 가장 정을 이루다가 9세가 지

나 조작  사고가 획득되고 다른 사람들에 한 

심이 생기면서 내집단(in-group) 선호와 외집단

(out-group) 편견이 차 감소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회정체성이론과 사회범주화이론을 통

합한 근에서는 인종에 한 선호를 자기범주화

와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과의 동일시 과정의 함수

로 본다. 여기서 편견은 자존감 증진을 해 내집

단을 정 으로 평가하고 외집단을 부정 으로 

평가하는 동기  요인과 련된다(Nesdale, 2000). 

즉 사회인지  과는 달리 사회정체성 이론에

서는 인종에 한 선호가 4세부터 발달해서 인종

에 한 자각과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이들

은 Aboud(1988)의 주장과는 달리 내집단 선호와 

편견이 연령 발달과 함께 감소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7-12세 사이의 아동들의 경우 내집단 선호가 

오히려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연구에

서 7세 이후 다수집단 아동들이 내집단 선호가 감

소한다는 결과들은 측정평가가 직 이어서 사회

선희도의 효과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

았다. 실제로 덜 직 인 차를 사용한 연구 결

과 외집단에 한 편견이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

하지 않았으며 보존(conservation) 개념을 이해하

는 아동들에게서도 내집단에 한 선호가 지속되

는 것으로 찰되었다(Vaughan, 1987).

재 인종에 한 태도 발달에 한 연구 분야

에서는 측정방법 뿐만 아니라 이론 으로도 일

성 있는 일치가 아직 이 지지 않은 상태이다. 사

회인지이론이 인지발달과 인종태도의 발달 간의 

계를 연구하는 데 이론 이고 방법론 으로 유

용한 반면에, 사회정체성이론은 인종태도와 련하

여 집단 간 역동을 밝히는 데 더 도움이 되는 이

론이라고 볼 수 있다(Lo Coco, Inguglia & Pace, 

2005).

인종에 한 암묵  태도발달이론

태도의 발달은 두 수 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명시  태도가 의식 이고 쉽게 보고할 수 있는데 

반해 암묵  태도는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고 의

식 인 자각으로부터 감춰져 있는 통제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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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태도이다(Aronson, Wilson, & Akert, 

2005). 이 같은 명시   암묵  태도는 행동  

수 (Dovidio, Kawakami & Gaertnerz 2002)에서 

뿐만 아니라, 신경계 수 에서 구분된다는 연구결

과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Phelps, et al, 2000; 

Cunningham, 2004; Olson, Goffin, & Haynes, 

2007)

Baron과 Banaji(2006)는 암묵 인 태도의 기원

과 발달을 알아보고자 성인용 암묵  연합검사를 

토 로 아동용 암묵  연합검사를 개발하여 백인 

아동 6세, 10세  성인에게 암묵  태도검사와 명

시  태도검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6세의 어린 

아동에게서도 암묵 으로 백인을 선호하는 강한 

내집단 선호와 흑인을 비선호하는 편향(bias)이 나

타났으며, 자기보고식 태도에서도 같은 편향을 보

다. 이와는 달리 10세 아동과 성인의 경우 암묵

 태도와 명시  태도가 일 되지 않은 것으로 

밝 졌다. 즉 10세 아동과 성인의 경우 암묵 으로

는 같은 정도의 인종 편견을 보 으나 자기보고식 

인종에 한 태도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덜 편견

으로 되었으며, 특히 성인에게서는 백인과 흑인에 

한 선호도가 같은 수 으로 나타났다. 결국 명시

인 태도는  더 평등주의 으로 되었으나 암

묵 인 태도는 내집단 선호경향이 그 로 남아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Baron과 Banaji(2006)

는 10세를 기 으로 인종에 한 암묵 인 태도와 

명시 인 태도의 평균 수 이 달라지는 것으로 제

안하 다.

Dunham, Baron과 Banaji(2006)은 미국뿐만 아

니라 일본의 6, 10세 아동과 성인을 상으로 인종

에 한 암묵   명시  태도의 발달을 연구하

여 문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다른 인종과

의 이나 노출이 매우 은 일본인 집단을 

상으로 내집단에 한 태도와 두 종류의 외집단

(미국 백인인 경우는 일본인과 흑인, 일본인의 경

우는 백인과 흑인)에 한 암묵   명시  태도

를 측정하 다. 양 집단에서 모두 내집단에 한 

암묵 인 선호도는 기부터 있었고 이러한 편견

 태도는 각 연령마다 안정 이었다. 두 집단 간

에 내집단에 한 암묵  태도가 유사한 으로 

미루어, 내집단 선호는 인간의 근본 인 사회  인

지의 측면으로 보았다. 그러나 외집단에 한 암묵

인 편견  태도는 좀 더 나이가 많은 연령층에

서 나타났다. 이러한 으로 미루어, 외집단에 

한 암묵  선호도는 그 집단의 지 에 한 지식

이 획득됨에 따라서 형성되며, 그 집단의 문화 인 

지 (cultural prestige)가 암묵  태도를 조 한다

고 제안하 다. 

Dunham, Baron과 Banaji(2008)는 내집단 선호

는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나타

나는 것으로 해석하 다. 한 다수 집단(백인)의 

3세, 6세, 10세, 성인 간에 암묵  연합검사에서의 

효과크기(D 수)가 통계 으로 동일한 수 이었던 

으로 미루어, 암묵  태도는 발달 으로 안정된 

패턴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 로 Dunham 등(2008)은 암묵  태도가 서서히 

발달해 간다는 서행 학습 모델(slow learning 

model)을 반박하 으며, 사회집단에 한 암묵  

태도는 생애 기에 나타나서 일생에 걸쳐 지속되

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 다. 뿐만 아니라 아동

들은 이른 시기에 외집단에 해서도 사회 으로 

합의된 을 내재화시키며, 사회  지 나 힘과 

계를 일 부터 내재화한다고 제안하 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인종에 한 암묵  태도발

달에 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다수집단인 

경우 5-6세에 이미 암묵 으로 편견  태도가 형

성되어 성인기에도 비교  안정 인 유형을 보이

며, 10세 후에는 인종에 해 명시  태도와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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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  태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인의 인

종에 한 태도 발달을 알아보기 해서 인종 범

주가 사회  상호작용을 형성하고 내외집단의 패

턴을 측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인 

등학생(Williams & Morland, 1976)부터 고등학

생 시기를 거쳐 성인에 이르기까지를 발달  

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암묵   명시  태도의 측정방법

최근에는 사회집단에 한 태도를 측정하고자 

할 때 사회선희도와 같은 규범  압력이 작용하는 

것을 이고 사람들이 의식 으로 자각하거나 통

제하지 못하는 태도를 간 으로 측정하기 해

서 암묵 인 측정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Greenwald, McGhee와 Schwartz(1998)는 암묵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를 고안

하여 상(기억 속에 있는 개념들)의 정신  표상

들 간에 자동 인 연합의 강도를 측정하 다. 최근 

메타분석에 의하면 IAT는 통 인 명시  자기

보고식 검사보다 차별과 같은 행동을 더 잘 측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eenwald, Poehlman, 

Uhlmann, & Banaji, 2009). IAT 측정방법은 두 범

주 과제에서 수행속도를 계산하여(IAT 효과로 불

리기도 함), 반응들의 연합이 더 빠르고 쉽게 일어

날수록, 반응이 더 강하게 연합된 것으로 해석한다

(Greenwald, Nosek, & Banaji, 2003).

명시  선호도검사는 암묵 으로 측정한 결과들

과 비가 될 수 있도록 만든 척도이다. 이 검사는 

두 집단  더 선호하는 집단을 선택한 횟수를 계

산하여 암묵  태도 검사에서 나온 결과와 비교한

다(Dunham, Baron, & Banaji, 2006).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한국인의 인종에 한 암묵  태도와 

명시  태도가 연령  성별에 따라 어떻게 변화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령 변수는 선행연구 

결과들에 근거하여 인종이 사회  상호작용에 

요한 향을 끼치기 시작하며 암묵 인 태도가 안

정 으로 형성된 시기로 알려진 등학교 1학년 

아동(만 6세), 암묵  태도와 명시  태도 간에 차

이가 발생하는 시기로 알려진 등학교 4학년 아

동(만 10세), 학생, 고등학생과 학생으로 한다. 

연구 문제 

1.  내집단(한국인)과 비하여 각 인종(백인/ 

흑인/ 동남아시아인)에 한 한국인의 암묵  태도

는 연령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인가?

2.  내집단(한국인)과 비하여 각 인종(백인/ 

흑인/ 동남아시아인)에 한 한국인의 명시  선호

도는 연령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인가?

3.  인종에 한 한국인의 암묵  태도와 명시

 태도의 계는 연령  성별에 따라 달라질 것

인가?

방  법

연구 상

연구에 참여한 등학생은 서울에 소재한 E

등학교의 1학년(만 6세) 아동 117명(남: 60명, 여: 

57명)과 4학년(만 10세) 아동 117명(남: 60명, 여: 

57명)이었으며, 학생은 경기도에 소재한 M 학

교 1, 2학년 138명(남: 70명, 여: 68명), 서울 소재

한 H 남자고등학교 1, 2학년 67명, K여자고등학교 

1, 2학년 71명으로, 모두 정규 컴퓨터 실습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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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었다. 아울러 성인은 서울 소재한 S 학교 

122명(남: 50명, 여: 72명)이었으며, 참여 학생은 일

반심리학과 아동발달심리학 강의시간에 실험실습

의 일부로 참여하 다. 

 

측정도구

 

암묵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본 연구에서 실시된 암묵  연합검사(IAT)는 

백인-한국인 IAT, 흑인-한국인 IAT, 동남아인-한

국인 IAT의 총 3세트이다. 각 IAT는 7단계로 구

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실험참가자마다 

3세트를 모두 수행하여야 하는 을 감안하여, 각 

단계별로 반복시행횟수를 원래 로그램화된 시행

횟수의 반으로 축소시켜 실시하 다. 각 IAT 세

트 내에서는 제시순서에 따른 효과를 없애기 해

서 실험참가자별로 역균형화 되어있다. 아울러 각 

단계의 첫 번째 시행은 비시행으로서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도록 로그램화되어 있다. 오반응이 

나올 경우에는 ‘X' 표시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으

므로 정답을 해야만 다음 시행으로 넘어가도록 

로그램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암묵  연합검사는 표 자

극으로 아동의 칼라사진을 각 인종마다(한국인/백

인/흑인/동남아인) 남녀별로 각각 3장씩 사용하

다. 실시 이 에 학원생 20명에게 사진자극에 

한 호감도 조사를 실시하여 호감도가 크게 다른 

사진자극을 제거함으로써 인종집단 간의 호감도가 

유사하도록 하 다. 속성자극으로 정개념(기쁨, 

사랑, 즐거움, 행복, 멋진, 평화로운)과 부정개념(짜

증, 미움, 화난, 상처, 무서운, 역겨운)의 단어자극

을 사용했다.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컴퓨터 자 을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하 다. 분석 상은 최 의 조합과제

(양립할 수 있는 과제)와 역으로 된 조합과제(양립

할 수 없는 과제) 간에 평균 잠재반응시간의 차이

가 종속변인이 되며 반응시간이 길수록 인지 인 

간섭이 일어난 것으로 가정한다. 

명시  선호도 검사

암묵  연합검사에서 제시된 사진과 동일한 사

진을 둘 씩 짝지워 만든 사진첩을 실험참가자에게 

보여주면서, 실험참가자에게 “ 가 더 좋은가?”라

는 질문을 한 후, 둘 에 하나를 선택하여 답안지

에 체크하게 한다.

차

실험참가자가 컴퓨터 과제에 익숙하도록 먼  

연습용 과제인 간략형 흑인-동남아인 IAT를 수행

하 다. 각 실험참가자마다 암묵  연합검사를 총 

3세트씩(백인-한국인, 흑인-한국인, 동남아인-한국

인 IAT) 수행하 으며, IAT검사를 마친 후에는 

인종에 한 명시  선호도 검사를 실시하 다. 

등학교 1학년 학생인 경우에는 속성자극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시  PPT를 통해 속성자극으

로 사용된 단어들을 주 실험자와 함께 읽어서 숙

달토록 하 다. 컴퓨터 키보드는 여러 색상의 스티

커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컴퓨터 자 을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하 다. 아울러 실시에 어려움이 없도

록 주 실험자는 교실 앞에서 PPT를 통해 진행하

으며 6내지 7명의 보조연구자가 각각 5명의 

등학생들을 담당하여 개별 인 도움을 제공하 다. 

등학생들이 과제에 익숙하도록 IAT를 실시하기 

에 연습용으로 제작된 간략형 흑인-동남아 IAT

를 수행하 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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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암묵  연합검사에서 산출된 결과처리

는 평균반응시간에서 최  조합과제의 평균반응시

간을 뺀 차이 값을 각 블록의 표 편차로 나 어 

얻어진 값, 즉, D라는 IAT 효과크기(effect size)를 

사용하 다(Greenwald, Nosek, & Banaji, 2003). 

를 들어, 백인-한국인 IAT에서 산출된 백인선호

도 D값이 0보다 클수록 백인에 한 선호도가 높

음을 나타내며, D값이 0이하이면 백인보다 한국인

에 한 선호도가 더 높음을 나타낸다.

산출된 3가지 D 수(IAT효과크기) 즉, 백인선호

도 D 수, 흑인선호도 D 수, 동남아인선호도 D

수를 종속변수로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참가

자의 연령에 따라 한국인과 비된 백/흑/동남아인 

인종집단에 한 암묵  태도가 달라지는지를 알

아보기 해서, 5 (연령) x 2 (성별) x 3 (인종)의 

3원 혼합설계에 의한 변량분석을 하 으며 마지막 

변수는 반복측정에 의한 변수이다.

둘째로, 암묵  연합검사와 비되도록 실시된 

명시  선호도검사에서는 선호하는 집단을 선택한 

횟수를 계산한 뒤, 암묵  연합검사와 비해보기 

해서 각 수가 0  이상이면 백/흑/동남아인에 

한 선호도를 나타내고, 0  이하이면 한국인 선

호도를 나타내도록 하 다. 산출된 3종류의 명시  

선호도 수를 종속변수로 해서, 5 (연령) x 2 (성

별) x 3 (인종)의 3원 혼합설계에 의한 변량

분석을 하 으며 마지막 변수는 반복측정에 

의한 변수이다. 

결  과

연령, 성별과 인종에 따른 암묵  태도

연령, 성별과 인종에 따라 암묵  태도에서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서 집단 간 변인인 

연령, 성별과 집단 내 변인인 인종의 3원 혼합설계

에 의한 변량분석을 실시하 고, sphericity 구형성 

가정이 만족되었다. 먼  집단 내 변인인 인종에 

따른 암묵  태도 종속변수 측정치의 평균벡터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512)=18.40, p<.001. 

한 인종과 집단 간 변인인 연령에 따른 암묵  

태도 종속변수 측정치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F (8, 1026)=3.76, p<.01. 그러나 인종

과 집단 간 변인인 성별에 따른 암묵  태도 종속

변수 측정치의 평균벡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F(2, 512)=1.01, p.>.05. 아울러 인종과 연령, 

성별 변수의 상호작용에 따른 암묵  태도 종속변

수 측정치의 평균벡터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F(8, 1026)=0.64, p >.05. 이처럼 암묵  태도에 

한 연구 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분석효과는 나타

나지 않았다. 

연령, 인종에 따른 암묵  태도

연령과 인종에 따라 암묵  태도 종속변수 측정

치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각 

연령층별로 인종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기 해서 단변량 F 를 실시하 다. 그 다음으

로 인종에 한 암묵  태도의 평균 간에 차이를 

비교하기 해서 짝비교를 통해 유의도 검증한 결

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한국인과 비하여

백인, 흑인, 동남아인에 한 암묵  선호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M백인선호=-.33, ; M흑인선호

=-.32, ; M동남아인선호=-.31). 등학교 4학년의 경우

에는 종속변수인 암묵  태도 측정치들의 평균벡

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 512)=7.14, 

p<.01. 종속치들에 한 짝비교를 실시한 결과, 한

국인과 비하여 선호도가 백인, 동남아인> 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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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령 별 인종에 한 암묵  태도

      인종

  

암묵

  태도      

백인선호

(백인 vs 한국인)

M  (SD)

흑인선호

(흑인 vs 한국인)

M  (SD)

동남아인선호

(동남인 vs 한국인)

M  (SD)

단변량 F pairwise comparisons

등

1학년
-.33 (.40) -.32 (.38) -.31 (.39)

.02 

(2, 512)
a=b=c

등

4학년
-.29 (.41) -.46 (.40) -.28 (.41)

7.14**

(2, 512)
a = c > b

학생 -.24 (.44) -.37 (.44) -.34 (.42)
3.48

*

(2, 512)
a > c, b

고등학생 -.28 (.47) -.42 (.41) -.44 (.41)
7.62

***

(2, 512)
a > b, c

학생 -.25 (.44) -.51 (.41) -.55 (.39)
20.03

***

(2, 512)
a > b, c

a=백인선호, b=흑인선호, c=동남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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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인종에 한 암묵   명시  태도 수

측정치 학년

암묵  

태도

M  (SD)

명시  태도

M  (SD)

백인

선호

(백인 

vs

한국인)

등

1학년
-.32 (.40) -1.5 (1.9)

등

4학년
-.29 (.41) -.61 (2.3)

학생 -.24 (.44) -.80 (2.2)

고등학생 -.28 (.47) -.69 (2.1)

학생 -.25 (.44) -.57 (1.9)

흑인

선호

(흑인 

vs

한국인)

등

1학년
-.32 (.38) -1.96 (1.8)

등

4학년
-.46 (.40) -1.65 (2.0)

학생 -.37 (.44) -1.52 (1.9)

고등학생 -.42 (.41) -1.54 (1.9)

학생 -.51 (.41) -1.48 (1.8)

동남아인

선호

(동남인 

vs

한국인)

등

1학년
-.32 (.38) -1.64 (1.9)

등

4학년
-.28 (.41) -1.67 (1.8)

학생 -.34 (.42) -2.05 (1.3)

고등학생 -.44 (.41) -1.70 (1.6)

학생 -.55 (.39) -1.15 (1.8)

순이었다. 특히 암묵  수 에서 내집단과 비하

여 백인, 동남아인에 한 선호도가 거의 동일한 

수 으로 높았다(M백인선호=-.29, ; M동남아인선호=-.28). 

학생의 경우에 종속 측정치들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2, 512)=3.48 p<.05, 한

국인과 비하여 백인> 동남아인, 흑인의 선호도 

순이었다. 

고등학생 경우, 종속변수 측정치들의 평균벡터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2, 512)=7.62, 

p<.001, 한국인과 비하여 백인>흑인, 동남아인의 

선호도 순이었다. 

학생의 경우 종속변수 측정치들의 평균벡터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2, 512)=20.03, 

p<.001, 한국인과 비하여 백인> 흑인, 동남아인 

순이었다.

인종에 따른 암묵  태도

인종별로 암묵  태도 종속변수 측정치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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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5-1-0.50

백인선호

흑인선호

동남아인선호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4학년

초등1학년

그림 2. 인종에 한 명시  태도

-0.6-0.5-0.4-0.3-0.2-0.10

백인선호

흑인선호

동남아인선호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4학년

초등1학년

그림 1. 인종에 한 암묵  태도

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각 인종에 

한 암묵  태도 간에 contrast를 실시하 다. 한국

인과 비하여 각 인종별 암묵  태도 수는 모

두 음수로 나타나 내집단인 한국인에 한 선호도

는 연령과 계없이 외집단들에 한 선호도보다  

모두 높았다. 외집단 에서는 백인에 한 암묵  

태도가 연령과 상 없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유지

하 다(M백인선호=-.28, ; M흑인선호=-.42, ; M동남아인선호

=-.39). 그 다음으로 흑인과 동남아인에 한 선호

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국인과 조하

여 흑인에 한 암묵  태도는 외집단 간에 구분

이 이 지는 등학교 4학년과 성인기에 가장 비

선호  태도가 두드러졌다. 

한국인과 비하여 동남아인에 한 암묵  태

도는 반 으로 학교 이후부터 비선호  태도

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연령, 성별과 인종에 따른 명시  태도

연령, 성별과 인종에 따라 명시  선호도에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서 집단 간 변인인 

연령, 성별과 집단 내 변인인 인종의 3원 혼합설계

에 의한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sphericity 구형성 

가정이 만족되지 않았으나 epsilon이 .95로 1에 근

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먼  집단 내 변인인 인종에 따라서 종속변수 

측정치인 명시  태도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F(2, 616)=51.62, p<.001. 한 인종과 

집단 간 변인인 연령에 따라 종속변수 측정치인 

명시  태도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F(8, 1234)=3.72, p<.001. 그러나 인종과 집단 

간 변인인 성별에 따른 명시  태도 종속변수 측

정치의 평균벡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2, 616)=1.71, p>.05. 아울러 인종과 연령, 성별 

변수의 상호작용에 따른 명시  태도 종속변수 측

정치의 평균벡터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8, 1234)=1.86, p>.05. 이처럼 명시  태도에 

한 연구 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분석효과는 나타나

지 않았다. 

연령, 인종에 따른 명시  태도

연령과 인종에 따라 종속변수인 명시  태도  

측정치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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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령 별 인종에 한 명시  태도

    인종 

명시

태도  

백인선호

(백인 vs

한국인)

M  (SD)

흑인선호

(흑인 vs

한국인)

M  (SD)

동남아인선호

(동남인 vs

한국인)

M  (SD)

단변량 F
pairwise 

comparisons

등

1학년
-1.5 (1.9) -1.96 (1.8) -1.64 (1.9)

2.53

(2, 616)
a=b=c

등

4학년
-.61 (2.3) -1.65 (2.0) -1.67 (1.8)

16.81
***

(2, 616)
a > b, c

학생 -.80 (2.2) -1.52 (1.9) -2.05 (1.3)
24.21***

(2, 616)
a > b, c

고등학생 -.69 (2.1) -1.54 (1.9) -1.70 (1.6)
16.39***

(2, 616)
a > b, c

학생 -.57 (1.9) -1.48 (1.8) -1.15 (1.8)
9.48***

(2, 616)
a > c, b

a=백인선호, b=흑인선호, c=동남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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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연령층 별로 인종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서 단변량 F를 실시하 다. 그 다음

으로 인종에 한 명시  태도의 평균 간에 차이

를 비교하기 해서 짝비교를 통해 유의도 검증을 

한 결과는 의 표 3과 같다. 

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한국인과 비하여 

백인, 흑인, 동남아인에 한 명시  선호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M백인선호=-1.5, ; M흑인선호

=-1.96, ; M동남아인선호=-1.64, p>.05). 등학교 4학

년의 경우에는 명시  태도 종속변수 측정치들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 616)=16.81, 

p<.001. 종속치들에 한 사후검사로서 짝비교를 

통해 유의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인과 비하

여 백인>흑인, 동남아인의선호도 순이었다. 학생

의 경우, 종속 측정치들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F(2, 616)=24.21, p<.001, 한국인과 

비하여 백인>흑인, 동남아인의 선호도 순이었다. 

암묵  수 에서 학생들의 동남아인에 한 호

감도는 유의한 수 은 아니나 흑인보다 약간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명시  수 에서는 동남아인에 

한 선호도가 매우 감소하 다. 

고등학생은 종속변수 측정치들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 616)=16.39, p<.001. 고

등학생의 경우, 암묵  수 과 명시  수 에서 백

인> 흑인, 동남아인에 한 태도가 거의 동일하

다. 그러나 학생의 경우 종속변수 측정치들의 평

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2, 616)=9.48, 

p<.001, 한국인과 비하여 백인>동남아인, 흑인의 

선호도 순이었다. 특히 한국인과 조하여 동남아

인에 한 선호도가 흑인에 한 선호도보다 유의

한 수 은 아니었지만 좀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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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령별 인종에 한 명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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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령별 인종에 한 암묵  태도

인종에 따른 명시  태도

인종별로 명시  태도 종속변수 측정치의 평균

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각 인종에 

한 명시  태도 간에 contrast를 실시하 다. 한국

인과 비하여 각 인종별 명시  태도 수는 모

두 음수로 나타나 내집단인 한국인에 한 선호도

가 연령과 계없이 외집단에 한 선호도보다 모

두 높았다. 외집단 에서는 한국인과 비하여 백

인에 한 명시  태도가 연령과 상 없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유지하 다(M백인선호=-.85, ; M흑인선

호=-1.65, ; M동남아인선호=-1.67). 그 다음으로 흑인과 

동남아인에 한 선호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각 인종별 명시  태도를 살펴보면, 한국인과 

비교하여 백인에 한 명시  태도는 특히 등학

교 4학년 때 백인 선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

다. 한국인과 비하여 흑인에 한 명시  태도는 

흑인 비선호  경향이 지속 으로 유지되었다. 반

면에 동남아인에 한 명시  태도는 학생 때 

가장 비선호 이었다가 다시 성인기에는 명시  

수 에서 선호 인 태도를 나타냈다. 

연령별 암묵   명시  태도 차이 비교

각 인종에 한 암묵  태도와 명시  태도 간

의 차이는 연령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등학교 일학년(6세)의 경우에는 한

국인에 비하여 백인, 흑인, 동남아 인종에 한 

암묵  태도와 명시  태도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등학교 4학년(10세)의 경우에는 동남아

인에 한 암묵  태도와 명시  태도 간에 차이

가 큰 편이었는데, 암묵  수 의 선호도는 백인선

호도와 동일한 수 으로 높은 반면, 명시  수 에

서는 선호도가 감소하 다. 학생인 경우에는 암

묵  수 에서 동남아인에 한 호감도가 상당히 

감소하 지만 흑인선호도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었

다. 그러나 명시  수 에서는 동남아인에 해 선

호도가 매우 감소하 다. 즉 학교로 올라가면서 

동남아인에 한 편견  태도가 의식  수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그러한 태도가 암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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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아직 덜 내재화되어 있는 상태로 추측할 

수 있다. 고등학생인 경우, 백인> 흑인, 동남아인

에 한 태도가 암묵  수 과 명시  수 에서 

거의 동일하 다. 그러나 학생들의 경우 동남아

인에 한 암묵  태도와 명시  태도 간에 상당

한 괴리를 나타냈다. 즉 암묵  수 에서는 동남아

인에 한 선호도가 매우 낮아져 편견 인 태도를 

유지하는 반면, 명시 인 수 에서는 상 으로 

선호도가 상승하여 암묵 인 수 과 명시  수

에서 동남아인에 한 태도가 비 칭 으로 큰 불

일치를 보 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다문화, 다인종의 사회로 

변모해가는 시 에서 인종범주로 구분되는 사회집

단에 한 한국인의 암묵 /명시  태도를 발달  

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등학생 연령 에 인

종 범주가 사회  상호작용에 요한 향을 미치

는 시기라는 에서, 등학생부터 시작해서 학

생, 고등학생과 학생에 이르기까지 인종에 한 

태도를 발달 인 에서 체 으로 비교 분석

하 다.

한국인의 인종에 한 암묵  태도와 명시  태

도가 연령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본 

연구결과를 심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은  연령에 걸쳐 암묵  수 과 

명시  수 에서 모두 강한 내집단 선호경향을 보

다. 이러한 내집단 선호경향은 등학교 일학년

에서부터 매우 뚜렷하게 지속 으로 나타났다. 이

는 오랜 기간 동안 단일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강

조해왔던 한국인의 인종에 한 태도 특성을 반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우리나라 등학교 1학년(6세)의 경우 내

집단에 한 선호경향은 뚜렷했지만, 외집단 간에 

선호도나 편견  태도는 암묵 과 명시  수 에

서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  일본의 만6세 

아동들을 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Dunham 

et al., 2006), 6세 미국  일본아동들이 외집단에 

해서 사회  지 의 고 에 따른 구분 없이 인

종에 해 미분화된 태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만 6세 아동일 경우

에는 내집단선호경향은 나타나지만 외집단 간에는 

아직 특정 인종에 한 선호/편견  태도가 암묵

  명시  수 에서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우리나라 6세 아동의 경우 명시  수 에서 

백인선호/흑인비선호 경향이 약간 보 으나 유의

한 수 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탈편견 다문화 교육

이 등학교 학년 시기부터 체계 으로 이루어

진다면 세계화 시 에 좀 더 부합되는 열린 인재

를 길러내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등학교 4학년(10세)에 이르러 인종범주

에 따른 사회집단에 한 태도는 학년과 매우 

다르게 뚜렷한 변화를 나타냈다. 즉 10세 아동들의 

경우, 외집단 간의 선호/비선호  태도가 암묵  

 명시  수 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백인선호 경

향과 흑인을 비선호하는 태도가 두드러졌다. 그러

나 외집단  동남아인에 한 태도는 암묵 인 

수 에서 비선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

히려 백인선호와 유사한 수 을 유지하 다. 그러

나 명시 인 수 에서는 흑인과 유사한 정도의 비

선호  태도를 보 다. 즉 우리나라 등학교 4학

년 아동들(10세)의 경우 외집단  동남아인에 

해서 비선호 인 편견  태도가 아직 암묵  수

으로까지는 내재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암묵  태도 이론에 따르면, Dunham 등(2006)

은 등학교 4학년(10세) 후로 인종에 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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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와 암묵  태도 간에 차이가 나타나기 시

작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등학교의 경우, 4

학년 시기에 1학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 외

집단 에서 백인선호/흑인비선호하는 태도가 암

묵 /명시  수 에서 모두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 동남아인에 해서는 명시  수 에서 비선호

 태도가 나타나는 반면, 암묵  수 에서는 비선

호  태도를  나타내지 않아서, 암묵  수 과 

명시  수 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동남아인에 

한 편견  태도는 암묵  수 에서 아직 내재화

되지 않아서 암묵 /명시  태도 간에 차이가 나

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 결과

는 암묵  태도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10세 

아동의 경우 암묵 /명시  태도 간에 차이가 나

타난다는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로, 학교 시기에는 암묵   명시  수

에서 모두 동남아인에 한 비선호  태도가 나

타났으며, 특히 명시  수 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나아가 고등학교, 성인기에 이르러서는 

동남아인에 한 비선호 인 암묵  태도가 흑인

에 한 비선호 인 태도와 거의 유사한 수 을 

보 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암묵 인 수

에서 백인선호경향과 흑인  동남아인에 한 비

선호 인 편견  태도가 더욱 두드러지게 증가함

을 의미한다. 

암묵 인 태도발달에 한 이론은 암묵  태도

가 서서히 습득되는 체제로 보는 서행 학습 모델

(slow learning model)과 생애 기부터 나타나 일

생에 걸쳐 그 로 지속된다고 보는 기 습득 모

델로 나  수 있다(Dunham, Baron & Banaji, 

2008). 본 연구결과, 한국인의 내집단 선호는 생애

기에 습득되어 그 이후에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

므로 기 습득 모델로 설명될 수 있겠다. 그러나 

외집단들에 해 형성되는 사회  태도는 생애 

기에 습득되는 것이라기보다 연령 증가와 함께  

사회  을 암묵  수 으로 차 내재화 시키

면서 형성되는 서행 학습 모델이 더 한 것으

로 보인다. 그러므로 암묵  태도발달의 형성은 내

집단/외집단, 외집단의 인종범주에 따라 다른 방식

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Dunham 등(2006)은 미국인과 타인종과의 직

인 경험이 은 일본인 집단에서 모두 내집

단에 한 암묵  태도발달 과정이 유사하게 나타

난 을 토 로, 내집단에 한 암묵 인 선호는 

인간의 근본 인 사회인지  측면이라고 주장하

다. 반면에 외집단에 한 암묵  태도는 그 집단

의 지 (prestige)가 암묵  태도 형성을 매개한다

고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 비교된 외집단은 Dunham 등(2006)

의 연구와는 달리 백인과 흑인 뿐만 아니라 동남

아인을 포함하여 모두 세 집단이었다. 최근 들어 

우리사회가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변모하면서 과

거 서구 선호 사상 뿐만 아니라 동남아인에 한 

사회  태도가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시 이다. 따

라서 이들에 한 사회  과 태도는 좀 더 늦

은 학교시기에 내재화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우

리 사회에 동남아인들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한 비선호 이고 편견  태도

가 학교 시기 이후로 암묵  수 에까지 내재화

되기 시작한다는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화

합과 력을 추구하는 다문화 사회를 지향해나가

기 해서는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연령층에 따른 

인식 개선을 한 국가 인 노력이 시 히 요구된

다고 본다.

다섯째, 고등학교 시기에는 백인선호와 흑인, 동

남아인에 한 비선호  태도가 명시   암묵  

수 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Baron과 Banaji(2006)

의 연구에서는 미국 백인 아동들이 10세를 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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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종에 한 암묵 인 태도와 명시 인 태도의 

평균 수 이 달라지는 것으로 제안하 다. 즉, 10

세부터 명시 인 태도는  더 평등주의 으로 

되었으나 암묵 인 태도는 내집단 선호경향이 그

로 남아있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

르면, 한국인의 경우 고등학교 시기에 이르기까

지 흑인과 동남아인에 한 편견  태도가 암묵  

 명시  수 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외집

단에 한 편견  태도를 명시  수 에서 감추기 

보다는 자유롭게 표 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미국인과 일본인의 인종에 한 태도를 비교한 연

구(Dunham 등, 2006) 결과와도 유사하다. 일본 아

동들은 미국 아동들에 비해 명시  수 에서 인종

에 한 편견  태도를 좀 더 스스럼없이 표 하

다. 이는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다른 

인종과의 직 인 과 노출 경험이 상 으

로 기 때문에 편견  태도를 드러내놓고 표 하

는 것에 한 사회  규범이나 압력이 은 것으

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 

다른 인종과의 사회  이나 노출경험 여부

가 인종에 한 암묵  태도와 명시  태도 발달

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여섯째, 학생의 경우에는 동남아인에 한 태

도에서 암묵 /명시  태도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암묵  수 에서는 동남

아인에 한 태도가 가장 비선호 이었음에도 명

시  수 에서는 오히려 가장 선호 인 태도를 나

타내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 학생 연령층에서는 

반 으로 흑인/동남아인에 한 비선호 , 편견

 태도가 암묵  수 에서 더욱 증가하는데 반해 

명시  수 에서는 동남아인에 해서 오히려 선

호 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비 칭 인 태도

는 학생층에 이르러 연령 증가와 함께 동남아인

에 한 편견  태도를 명시 으로 드러내는 것에 

해서 꺼려하는 것일 뿐 암묵 으로는 비수용

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인종에 한 우리의 실을 발달  

에서 살펴보았다는 에서 의의가 크다. 실제 으

로 본 연구 결과들은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집단

들 간의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내기 한 정책 입

안  교육 로그램 개발에 요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인종에 한 태도에

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결

과는 인종에 한 편향(bias)이 성별보다는 연령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는 인종이라는 사회범주를 

심으로 암묵  태도와 명시  태도 발달에 한 

이론화(theorizing) 작업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본 연구는 연령에 따른 태도 발달에 한 

연구임에도 종단  방법이 아닌 횡단 인 비교 분

석을 했다. 본 연구주제가 시  상황에 민감한 

을 감안할 때, 비록 횡단  방법을 사용한 발달 

연구이더라도 시 상황  변화 요인을 통제하기 

어려운 종단  연구에 한 한 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암묵  태도 검사에 비

해 명시  태도를 측정하는 명시  선호도 검사가 

명시 인 태도를 표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역시 제한 으로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

구를 통해 명시  태도를 측정하는 좀 더 다양한 

도구와 방법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외집단에 한 암묵  태도와 명시  

태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인종 인 변인만을 고려

하 으며 인종과 련된 다른 요소들, 들 들면 

각 인종 집단에 한 문화  지 (cultural prestige)

나 각 인종과의 사회   는 노출경험 여부

가 인종에 한 암묵  태도와 명시  태도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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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향 등에 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추후 연구를 통해 이러한 변인들도 고려하여 알아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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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Implicit and Explicit 

Race Attitudes in Korean 

in the Multi-cultural Age

Hee-Jung Bang Kyung-Ran Row Soo-Jin 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how the explicit and implicit race attitudes differ according to age and sex 

from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Koreans. Elementary school students(first grade:117, fourth 

grade:117), middle school students(138), high school students(138), and college school students(122) 

completed Implicit Association Tests (Korean-White/Korean-Black/ Korean-Southeast Asian IATs), 

and Explicit Preference Test. The effects of age and sex on and implicit and explicit attitudes 

toward Korean/White/Black/Southeast Asian were examined with 5(age)× 2(sex)× 3(race) 

three-way MANOVA. using mixed model.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as age increases, 

in-group preference continued throughout the age, without sex effect. In contrast, out-group 

preference/bias presented different developmental aspects according to the level of implicit or 

explicit, age and rac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Keywords: attitude development, implicit, explicit, attitude,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