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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념(stereotype)은특정 상이나집단구성원의속

성(attribute)에 해사회 다수의사람들이공유하고있

는생각이다. 를들어, “여성은수학이나과학에재능이

없다”는생각은그것의진 여부에상 없이사회 체에

리 퍼져 있는 고정 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정 념의

(stereotype threat)은 사회 성취 상황에서 특정 사

회집단에 한부정 인 고정 념이활성화되었을 때 집

단 구성원들의 과제수행결과가 고정 념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보다 하게 나빠지는 상을 지칭한다. 이

상은 Steele와 Aronson(1995)이 “흑인은백인보다지능

에서열등하다”라는고정 념을활성화시켰을때흑인

학생들의 과제수행결과가 백인 학생들의 것보다 조

했던 실험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최근까지 약 300여개

의 련사례가국제학술지에서보고되고있다. 이에따라

부정 인 고정 념은 흑인의 지능검사에서뿐만 아니라

(Blascovich, Spencer, Quinn, & Steele, 2001; Osborne,

2001) 여성의 수학 역 성취도(Brown & Josephs, 1999;

Gonzales, Blanton, & Williams, 2002; Inzlicht & Ben-

Zeev, 2000; Quinn & Spencer, 2001; Schmader &

Johns, 2003), 빈곤층 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도(Croizet

& Claire, 1998), 노인의기억과제(Levy, 1996) 등다양한

사회집단의인지 과제수행에방해를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Steele(1997)는 이 상에 해 부정 인 고정

념과직 연 된사회집단의구성원들은자신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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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결과를 통해 내집단의 부정 인 이미지를 공식 으

로 입증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걱정을 갖게 되

며, 이러한 감정들은 과제수행능력에 실제로 방해를

래한다고 설명했다. 여러 사회 집단의 지 능력에 따른

차이가사회의 경제․문화 불평등에 기인한다는 이론

(Bourdieu & Passeron, 1964)이나 사회계층간의 선천

능력의 차이를 강조하는 입장들(Herrnstein & Murray,

1994)과는 조 으로이 은사회집단간의차이가고

정 념이 활성화되지않은 상황에서거의 사라진다는 연

구결과를통해인지 과제수행에 향을주는상황 요

인의역할을부각시킨다. 본논문에서는지 까지실시된

고정 념의 에 한주요연구들을개 하고, 이 상

의 심층에 있는 기제들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정 념 의 향 요인

고정 념의 은 개인과상황에의해형성된장애물

이다. 고정 념 의 크기와 이것의 행동에 한 향

은 개인과 상황의 특징에 의해 매개된다. 이 상호작용이

어떠한 방식으로고정 념의 으로가게 되는지를 좀

더 명료하게 규명하기 해 재까지 가장 많이 보고된

네개의상황 요인들(집단정체성의부각, 고정 념과의

연 성, 과제 난이도, 과제의 진단성) 세 개의 개인차

요인들( 역과의동일시, 집단과의동일시, 고정 념의타

당성에 한승인)을검토해보고자한다. 체로많은연

구들이 고정 념의 이 수학이나 언어 역의 표 화

된검사결과( ：GRE, SAT)에미치는효과를다루었다.

상황 요인들

고정 념의 에 향을끼치는상황 요인들로다

음의 네 가지 요인들을 들 수 있다.

집단 정체성의 부각(group identity salience)

과제를수행하고있는상황에서한개인이속한집단이

요한 의미를 가질 때 고정 념 에 처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고정 념 에 한 기의연구결과들은고

정 념 의 향을 자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통

으로사회 낙인(social stigma)과연결된집단( ：흑

인, 여성)을 심으로 실시되었다. Steele와 Aronson

(1995, 실험 4)은 피험자들에게 언어능력 검사를 실시하

기 에 질문지를 배부하고, 인종에 한 사항을 기입하

라고 지시했다. 검사 에 인종기입을 했던 조건에서는

흑인 학생의 수행결과가 백인 학생의 것보다나빴지

만, 인종기입을하지않았던조건에서는두집단간의수

행결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검사 직 인

종이나성별의단순한기입은피험자에게자신이속한집

단의부정 인정체성을인식하게하는데충분하며, 이를

통해 고정 념 의 효과를 래할 수 있다(Koenig &

Eagly, 2005; Shih, Pittinsky, & Ambady, 1999; Stricker

& Ward, 2004).

그러나 이러한 사회 낙인의 표 으로서 갖고 있는

열등감이 고정 념 의 효과가나타나는데 필수 인

조건은 아닌 것 같다. 몇몇 연구들은역사 으로 부정

인 이미지와 연결되지 않은 사회집단( ：백인, 남성)에

서도 고정 념의 효과가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Aronson, Lustina, Good, Keough, Steele와 Brown(1999)

에서는 백인 남학생들이 수학 역의 과제수행도에서 동

양계남학생들과 비교되었을 때고정 념 의효과가

나타났다. 한 Koenig와 Eagly(2005)에서는 인 계

검사(the Interpersonal Perception Task-15; Costanzo &

Archer, 1993)를실시하기 에여성이남성보다더뛰어

난 사회 감수성(social sensitivity)을 갖고 있다고 설명

한조건에서 남학생의 검사결과가여학생의 것보다낮았

다. 통 으로사회비교과정에서우월한 치를차지하

고있는백인이나남성들에 한이러한연구결과들은고

정 념 효과가 사회 낙인의 표 들에만국한되어

나타난다기보다는 과제수행상황에서 외집단과의 비교를

통해불리한 치에있을경우다양한사회집단에일반화

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다.

고정 념과의 연 성(stereotype relevance)

고정 념 의효과는 집단의능력에 한고정 념

이어느정도과제수행과 계가있는지에따라달라진다.

Steele와 Aronson(1995, 실험 1)에서 동일한 검사를 지

능검사로 소개했을 때 흑인 학생의 수행결과가 백인

학생의 것보다 나빴으나, 인간의 문제해결능력에

한 검사로 설명하여 고정 념과의연 성을 배제시켰을

때이 두집단간수행결과의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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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Spencer, Steele과 Quinn(1999, 실험 2)에서수학시험

수가성별간의차이를나타낸다는설명을한이후수학

문제를 제시했을때 여학생들의 수가 남학생들의 수

에 비해 낮았으나, 수학시험에서 성별간의 차이가 없다

고설명했던조건에서는 고정 념 효과가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동일한 과제에서도 수행상황이 어느 정도

불리한 고정 념과 연결되는지의 정도가 고정 념의

효과에 향을주고 있음을 보여 다. 이연구는고정

념의 효과가한 집단에 한불리한고정 념으로

부터 유래함을 나타내는 증거이며, 인지 과제 수행시

특정 집단에 불리한 고정 념과의 연 성을 최소화시키

는 상황설계가 이러한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그러나 과제수행상황이 고정 념과 연 되는 정도를

직 으로 드러내지 않고 간 으로만 암시해도 고정

념 효과는나타나고 있기때문에 고정 념과의 연

성을감소시키는것은다양한경로를통제해야하는작

업인것같다. Marx와 Goff(2005)에서는흑인과백인

학생들에게동일한언어능력검사를실시했을때흑인

학생들의 수는실험자가 흑인인조건보다 백인인 조건

에서 더 낮았다. 한 고정 념의 을 느끼는 정도에

한 자기보고식 문항들( ：“내 검사결과가 좋지 않을

때 실험자가 이것을 내 인종에서 원인을 찾게될까 두

렵다.”)에서흑인 학생들이백인실험자조건에서흑인

실험자 조건보다 더 많은 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외집단 구성원은단순한 만을통해서도 고정 념 집

단의 표 이 부정 인 고정 념과의 연 성을 인식하게

되면 고정 념의 을 유발하기에충분한 간 인 단

서로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고정 념의 에 한지 까지의많은연구들이직

인 단서 혹은 간 인 단서 어느하나만을 검증

한데 비해 Stone과 McWhinnie(2008)는 두 가지 종류의

단서가 복합 으로 향을 주는 과정에 해 검증했다.

이에 한첫번째가설은직 인단서( ：과제수행상

황에서부정 인고정 념에 해명시함)가간 인단

서( ：실험실시자가우월한 치에있는외집단구성원

임) 보다 향력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는 모형이었으며,

두 번째 가설은 직 인 단서와 간 인 단서를 모두

제시할 때가 어느 한 가지 단서만을 제공할 때 보다 더

향력이있을것이라고가정하는모형이었다. 이에비해

세번째가설은직 인단서와간 인단서가상호독

립 으로과제수행의 서로 다른측면에 향을끼친다는

이 과정 가설이었다. 여기에서는 직 인 단서가 고정

념의 표 이 과제수행상황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갖게 할 것이나, 이러한 의식 인 노력은 오히려

반 부로 과제를 자동 으로 유연하게 수행하는 능력

에 부정 인 향력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에 비해

간 인 단서는 고정 념의 표 이 단서를 해석하는데

인지 인 에 지를 소모하게 하여 인지과부하를 가져오

고, 이로 인해 과제를 정확하게 수행하는데 지장을 래

할 것이다. 의 세 가지 가설의 검증을 해 Stone과

McWhinnie는골 과제를제시했다. 골 에서 수는최

종 목표지 까지 도달하기 해 공을친 횟수와 최종 지

에서공을넣는정확도로측정할수있다. 피험자가실

수를하지않으려는데만지나치게 을맞춘다면피험

자는 매번 공을 칠 때미세한 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될것이며, 이것은공을칠때자동 으로유연하게수행

하는 기능을 방해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직 인 단서로

인해 부정 인 향을 받는다면 공을 친 횟수가 증가할

것이다. 반면 공을 넣는 정확도는 고도의 집 력을 필요

로 하는 것이며, 간 인 단서에 의해 인지과부하가 일

어나작동기억의 기능에 방해를받는다면 정확도는떨어

질 것이다. Stone과 McWhinnie의 실험에서는 직 인

단서로서백인여 생들에게신체운동능력과성차(gender

difference)의 계에 해 피험자들이 골 를 치기 에

설명하고, 간 인단서로서는실험자배정조건을여성

과 남성으로 각각 구분하 다. 결과는 직 인 단서와

간 인단서모두고정 념 에 향을끼침을보여

주었다. 신체운동능력과 성차에 해 설명한 조건에서는

마지막목표지 까지도달하기 해골 공을친횟수가

다른직 인연 성이낮은조건( ：인종간차이 는

심리 요인과의 계에 해 설명한 조건)보다 더 많아

수행결과가고정 념의 직 인 단서에의해 향을받

고 있음을 나타냈다. 한 실험 실시자가 남성인 경우에

는여성인경우보다여 생들이각각의마지막지 에공

을 넣는 정확도가 더 낮아간 인 단서도 고정 념

효과에 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에서 언

한세가지모형 에서는이 경로모형이실제값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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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오차가가장 어가장 합한모형으로나타났으며,

직 인 단서와간 인 단서간의상 계가 낮아 이

들이 향을 미치는 경로가 상호독립 임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부정 인 고정 념에 한 복합 인 단서들이

과제수행의다양한측면에 향을주고있기때문에직

인 단서의제거뿐만 아니라간 인 단서의 향력을

제거시키는 것도함께 병행되어야고정 념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시사 을 제시한다.

과제난이도(task difficulty)

고정 념의 은 과제난이도가 높은 과제에서 뚜렷

하게 나타난다. Spencer et al.(1999, 실험 1)는 수학 역

에서수행수 이비슷한학생들을사 에분류한후수학

시험을실시했을때, 난이도가높은수학시험에서는여학

생이남학생보다낮은수행결과를보 지만, 이러한차이

는 난이도가 낮은 수학시험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고정 념 과과제난이도간의 계는이효

과를매개하는데인지 과정이개입되어있을가능성을

보여 다. 불리한 고정 념의 활성화가 과제수행상황에

서 인지 에 지를 소모하게 하여 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한 집 력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작동기억

(working memory)의원활한기능을방해할수있을것이

다. Schmader와 Johns(2003)에서는고정 념 조건에

서 어려운수학시험문제들을 제시했을때 여학생의 수

와 작동기억 용량이 통제조건보다 더 었다. Beilock,

Rydell과 McConell(2007)에서도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때만고정 념 효과가나타났을뿐만아니라작동기

억의 음운 장 역이 방해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과제난이도가 높지않아도고정 념 효과

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다른 인지 과정을

통해과제수행결과를방해한다. Beilock, Jellison, Rydell,

McConell과 Carr(2006, 실험 1)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골 푸 에서 더 정확하다는 것을 언 하여 남성 골

선수들에게 부정 인 고정 념을 활성화시켰을 때 이들

의수행결과가여성골 선수의것보다더낮아져고정

념의 은 문 골 선수의자동 인 수행능력에도 지

장을 래함을보여주었다. 보자의경우작동기억의방

해로 인해 수행결과가 나빠진 데 비해 문 골 선수의

경우자신의수행결과에 한의식 인모니터과정에인

지 에 지를소모하여결과에부정 인 향을주었다.

따라서 과제난이도가 간이하인 자동화된 능력의 검사

에서도 과제수행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수행결과에

해과도하게걱정하며 찰할때고정 념 효과가나

타나고 있다.

과제의 진단성(task diagnosticity)

일반 으로 고정 념의 은 과제를 통해 과제수행

자의능력을 진단한다는 것을명시하는 상황에서두드러

지게나타난다. 한분야에 해열등한능력을갖는것으

로 부정 인 고정 념에 연결된 집단( ：수학분야에서

의여성, 지능 역에서의흑인등)에게그분야에서의능

력을진단하는 상황은 고정 념집단의 구성원들을내집

단에 한 부정 인 고정 념을 반증하려는데 지나치게

동기화하며, 이러한의식 인노력은그들이좋은수행결

과를 가져오게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 고정

념 의효과는동일한과제에서도제시된과제가진단

의목 을갖지않고단순한정보수집의차원에서실행된

다고 할 때는 찰되지 않았다. Steele와 Aronson(1995,

실험 1)은 흑인 학생들에게 실시된 검사가 지능검사로

소개되었을 때, ‘흑인은 백인보다 지능에서 열등하다’는

고정 념을 활성화시켜 고정 념의 효과가 나타났

지만, 동일한검사를지능진단의목 이아닌, 인간의문

제해결과정에 한정보를얻기 한것으로설명했을때

는 이러한 효과가 찰되지 않았다.

그러나과제의진단성이 고정 념 의효과를나타

나게 하는 필수 인 조건인지는 분명치 않다. Steele와

Aronson(1995)의 네 번째 실험에서는 비진단성 검사로

소개된과제상황에서도흑인 학생들에게검사직 자신

이흑인인지 혹은 백인인지질문지에 표시하라고지시했

을 때 고정 념의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 효과

는자신에게 불리한 고정 념이활성화될 경우비진단

검사상황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 요인들

일반 으로 사회 낙인(social stigma)과 자주 연결되

는흑인, 여성, 노인 등의고정 념 표 들에게부정 인

고정 념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고정 념의 효과가

모두동일하게나타나지는않는다. 고정 념의 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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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게 반응하는 개인 요인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역과의 동일시(domain identification)

수행하고있는 과제의분야와자신을동일시하는정도

는 고정 념 의 효과에 향을 미친다. Aronson,

Lustina, Good, Keough, Steele와 Brown(1999, 실험 1)

에서는 스탠포드 학의 백인남학생들에게 동양계 학생

들이수학분야에서월등한성 을나타내는것에 한

을 제시하고, 실험의 목 이 동양계 학생들이 백인 학생

들에 비해수학분야에서 왜탁월한지를 분석하는 것이라

고설명하 다. 동양계학생들에비해불리한수학 역에

서의 고정 념이활성화된 조건에서백인 학생들의 수

학시험 수는통제조건의학생들에비해더낮아고정

념의 효과가 찰되었다. Aronson과동료들의두번

째 실험에서는 백인 학생들에게 질문문항들( ：‘나는

수학을잘한다’, ‘수학을잘하는것은나에게 요하다’)

을제시하여수학분야에 한자신의태도를평가하게한

후이를토 로수학과자기개념과의동일시정도가높은

집단과 동일시정도가 간정도인 집단으로 분류했다. 실

험 1과유사하게고정 념조건과통제조건에서수학시험

을 실시했을 때 고정 념의 효과는 수학과자기 자

신을 강하게 동일시하는 백인 학생들에서만 나타났으

며, 수학과 자신과의 동일시정도가 간정도인 학생들의

경우 이 효과가 찰되지 않았다. 이 연구결과는 과제수

행자에게 그 역에서의 성취결과가 개인 으로 요할

수록고정 념 의 향에더많이처해있기때문에비

슷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수학 역과의 동일시정

도가 높은 학생들이 그 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수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 다.

내집단과의 동일시(group identification)

자신이 속한 다양한 사회 집단 에서 한 개인이 특

히 어느 집단과 동일시하며, 사회 정체성을 발달시키

는지는 고정 념의 효과에 향을 다. 사회정체

성(social identity) 이론에서는 개인 정체성과 사회

정체성을구분하며, 인간이 정 인 개인 , 사회 정

체성을 형성하려는데 동기화되어있다고 한다(Tajfel &

Turner, 1986). 이러한 에서 볼 때 자신이 속한 집

단에 한 사회의 부정 인 이미지는 자신이 속한 집단

이 다른 집단보다 열등함을 암시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사회 정체성에 을 주게 된다. Shih 등(1999)은 질

문지에 인종 혹은 성별을 기입하는 것을 통해 동양계

여학생들에게 “동양인” 는 “여학생”이라는 사회 정

체성을 활성화시켰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여 생을

상으로 실시한 이 실험에서 수학시험 정답률은 인종 기

입을 통해 수학 역에서 정 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동양인”이라는 정체성을 활성화시켰을 때가 성별 기입

을 통해 부정 인 이미지인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활

성화시켰을 때보다 더 높았다. Schmader(2002)는 여학

생들이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수학시험에

서의 고정 념 효과와 어떤 계가 있는지를 실험

을 통해 검증하고자 일련의 문장( ：‘여자’인 것은 나

에게 있어 요하다)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하

여 피험자가 자신을 여성으로서 동일시하는 정도를 조

사했다. 여학생과 남학생의 수학실력을 검사해보고자

한다는 지시문을 주었던 조건에서 자신을 여성으로서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여학생의 수행결과는 그 지 않

은 여학생들의 것에 비해 더 낮았다. 따라서 한 개인이

내집단과 동일시하는 정도는 고정 념의 효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 념의 타당성에 한 승인(stereotype approval)

부정 인 고정 념의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이 자신에

게불리한고정 념이합당한것이라고생각하는것은논

리 이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상들은 많이

보고되고 있다. Learner(1980)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사회를합법 인것으로인정하려는경향이있으며,

이것은개인이얻게되는결과물이자신의능력과활동에

기 하는공평한 세계에 살고있다는 믿음에근거한다고

했다. 체로사회에서혜택을 리는집단일수록사회

불평등을합법화시키는원리를좀더인정하는경향이있

지만(Major, Gramzow, McCoy, Levin, Schmader, &

Sidanius, 2002), 합법성에 한 인정은 사회에서 오히려

가장혜택을 받지 못하는사회집단의 구성원들에의해서

도 가능하다고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Jost & Banaji,

1994). 한사회 지 가낮은집단에서사회의합법성

에 한 믿음을 갖고 있는 구성원일수록 내집단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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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과 동일시정도가 낮으며(Ellemers, Wilke, & Van

Knippenberg, 1993), 높은 사회 지 의 외집단과 연결

된 속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Schmader,

Major, Eccleston, & McCoy, 2001).

Blanton, Christie와 Dye(2002)에서는 실험에 참가한

여학생들의 41%가 남성이여성보다 수학에서우월한능

력을갖고있다는고정 념이 어도어느정도는타당하

다고인정했으며, 이여학생들은수학에서부정 인자기

개념을갖고있었다. 한이러한경향은사회비교과정에

향을 끼쳐, 수학에서 남성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 여학생들은자신의 수학 수를다른 남학생들의 것이

아닌, 여학생들의것과만비교하는경향을나타냈다. 이에

비해이러한성고정 념을비합리 인것으로여기며거

부한 여학생들은자기 자신과수학 역에서 두각을 나타

내는 다른 여학생들에 해서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고정 념에 한 태도를질문지를통해직 조사하는

것은 자기보고의 오류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Nosek, Banaji와 Greenwald(2002, 실험 2)는 ‘수학/ 술’

과 ‘남성/여성’에 련된단어들을연결시킨 에 한반

응시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암묵 연상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를 통해 피험자들의 성 고정 념 인 태

도를 간 으로 악했다. ‘수학-남성’과 ‘수학-여성’에

한 어휘 단과제 반응시간을 측정했고, ‘수학-남성’ 보

다 ‘수학-여성’에 한 반응시간이더 오래걸렸을 때수

학에 한 성 고정 념 태도로 추정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수학/ 술’과 ‘나/타인’과 련된 단어들을 연

결시켜각각의단어 에 한반응시간의차이를측정했

으며이를통해수학과의동일시정도를 악했다. 남학생

과 여학생의 성 고정 념 태도 수학과자신과의 동

일시정도에 한상 계를분석했을때, 남학생들의경

우 수학에 한 성 고정 념 태도가 강할수록 수학과

자신과의 동일시정도가높았던 것에비해 여학생들은 강

한 성 고정 념 태도를 갖고 있을수록 수학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도가 낮았다. 한 남학생들의 강한 성 고

정 념 태도는 학입학시 수학 역에서 높은 수와

유의미한정 상 계에있었으며, 여학생들의경우성

고정 념 태도가강했을때수학 수가 체로낮은경

향을발견할수있었다. 따라서이연구는여학생들이수

학 역에 한성고정 념을어느정도받아들이고있는

지에따라수학에 한동일시와과제수행결과가 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 다.

Schmader, Johns와 Barquissau(2004)에서는 수학계열

공의여학생에게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성에따른사

회 지 의 차이를 정당한것으로 인정하는여학생일수

록 수학 역에서의 여성에 한 고정 념을 받아들이고

있는경향이있었으며, 이여학생들은수학분야에서자신

의능력에 한부정 인 상을형성하고, 추후진행될학

업에 한 흥미를 다른 여학생들보다 더 게 나타냈다.

한성고정 념을합리 인것으로받아들이고있는여

학생일수록고정 념 의 향을더많이받아수학

역에서 조한 과제수행결과를 보 다.

의연구결과들을종합해볼 때한개인의과제수행결

과가부정 인고정 념에의해 향을받는정도는개인

이고정 념과연결된상황의단서를지각하여집단정체

성이부각되고, 자신과이고정 념과의연 성을인식하

는것에의해결정된다고볼수있다. 이때과제난이도,

과제의 진단성, 는 개인이 기본 으로 갖고 있는 고정

념 인태도 역과의동일시정도는 고정 념의

을 진시키는 역할을하게된다. 한한개인이경험

하는고정 념의 은 개인의 처방식에 의해서도결

정된다. 고정 념과 반 되는 자신의 특성이나 내집단의

우수사례를 부각시켜 생각해보면서 연 성을 이는 방

식이나 다양한 상황에서 고정 념의 이 불합리하게

존재한다는것에 해 의식 으로인식하고 이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을 때고정 념의 효과는 감소

시킬 수 있다.

고정 념 의 기제

지 까지고정 념의 효과에 한연구는많이보

고되고 있지만, 이 상이 어떻게 매개되고 있는지에

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고정

념의 기제가인지 , 정서 , 동기 측면에서복합

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상황과 개인의 특성이

변화함에따라이과정들도같이변화하고있는데기인한

것같다. 이러한복잡성에도불구하고고정 념의 을

매개하는과정을이해하는것은이효과에 한 처방안

을마련하는데 요하기 때문에아래와 같이주요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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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간략하게 기술하도록 하겠다.

불안

자신이속한 집단에 한사회의부정 인고정 념을

의식할때개인은자신의 조한수행결과에의해이러한

부정 인이미지를입증해버릴지도모른다는걱정때문에

불안수 이높아질것이며, 이것은어려운과제의수행을

방해하는결과를 래할수있다. 이가설에 한검증은

불안에 한자기보고 생리학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여러연구들에서이루어졌다. Osborne(2001)에서는불안

에 한자기보고방식을 활용하여흑인 고등학생들의 학

업성취도가 불안에 의해 매개되고 있는지를 검사하 다.

학업성취도는 어휘, 독해능력, 수학, 시공간능력, 지각

비교, 기억의 6가지 역에서측정하 으며, 각검사직후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제시하여 검사상황에서 무엇을 느

는지를 조사하 다. ‘긴장’, ‘압박감’, ‘ 조함’, ‘불편

함’, ‘실패에 한 두려움’에 한 련문장들을 하나씩

제시하고, 학생들이 ‘그 다’라고 응답한 항목이 많을수

록 높은 불안수 으로 해석하 다. 결과에서는 상했던

로 흑인학생들의 불안수치가 백인학생들의 것보다 더

높았으며, 불안이 흑인과 백인 학생들 간의 수행결과의

차이를 부분 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

나 불안에 한 자기보고를 사용한 다른 연구들( ：

Aronson et al., 1999; Gonzales et al., 2002; Keller &

Dauenheimer, 2003)에서는 고정 념의 과 불안수

과의 유의미한 계를 찾을 수 없었다. 유의미한 계

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생리학 측정도구를 활용한

Blascovich 등 (2001)의연구 다. 여기에서는불안에

한 자기보고에서 흑인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보다 더

높은 불안을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압측정치는 유의미

하게더높음을알수있었다. 이것은불안이고정 념의

에한역할을하고있지만, 불안에 한고정 념

연구에서자기보고식 방법이오류를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 다.

그러나 Marx와 Stapel(2006a)에의하면이것은기존연

구들에서 불안에 한 자기보고의시 이 지연되어 고정

념의 과불안간의상 계를찾을수없었던것으

로해석할수있다. 이 자들은불안은어려운과제를수

행해야 하는, 다가올 상황에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에서 검사직후에 측정했던 것과는 달리 검사직

에 자기보고를 실시하는 것이 합하며, 검사 직후에는

좌 이 어려운 과제를 수행한 후실패한 결과에 해 느

끼는것이기때문에검사직후에측정하는것이더유리하

다고주장했다. 이연구에서는여학생과남학생에게어려

운 수학과제를 제시하고 검사직 과 검사직후에 불안과

좌 을느끼는 정도를 자기보고식질문지를 제시하여조

사했다. 측한 로불안은고정 념 상황에서여학

생이남학생보다높게나타났으며, 이러한차이는검사직

에만 찰되었다. 이에비해좌 에서는여학생과남학

생의차이가고정 념 조건에서검사직후에만나타

났다. 이 결과는 자기보고식 방법이 고정 념의 상

황과연계되는 부정 인 정서를측정하는데 합한도구

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고정 념의 에 다

양한 정서가 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들 정서가 어떤 경로에 의해과제 수행결과에 향을 주

고있는지에 해아직까지명료하게검증되지않고있다.

고정 념의 활성화

Steele와 Aronson(1995)은 흑인 학생들이 지능검사

의 어휘완성과제를 실시한 고정 념의 조건에서 통

제조건에서보다흑인과연결된단어들을더 많이사용하

는 것을 찰했다. 이러한 고정 념의 활성화는 고정

념 의효과를매개하는데한역할을할것이다. 왜냐

하면 자신이 속한 집단에 한 부정 인 고정 념이

재수행하고 있는 과제나 행동에 연 되어있는것에

한 지각을 통해 고정 념의 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Davies 등(2002)에서는 여성에 한 고정 념을 포함한

TV 고( ：새로구입한주방기구를보며기뻐함) 는

고정 념과반 되는내용의 TV 고( ：한여성이남성

에게 의학 내용을 유창하게 설명하고 있음)를 여성과

남성에게과제수행 에 제시한후 고정 념의 효과

를 조사했다. 고정 념 인 내용이 포함된 고를 본 집

단에서는 여성의 수학시험결과가 남성보다 더 나빴으며,

이러한경향은 고정 념과 반 되는 고를 본집단에서

찰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고정 념 인

TV 고를본조건에서고정 념의활성화가여성과남성

모두에게 찰되었지만, 이로인한효과는여성에게만나

타났다. 남성의 경우 고정 념에 의해 어떤 향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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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한 Davies와 Spencer(2001)에서는 지 까지

수학시험에 성차(gender difference)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 여성들이 믿을 경우에는 고에 의한 고정 념의 활

성화가 그들의 수행결과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

서 고정 념의 활성화가 필수 으로 고정 념의 으

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

다. Steele 등(2002)은 고정 념의 활성화가 고정 념의

에 직 으로 향을 주는 것에 해 회의 인 입

장을취하면서다음과 같이 썼다. “일상생활에는다양한

집단에 한 부정 인 생각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한 개

인이그집단의구성원이긴하지만, 자신을그집단과그

다지연결시키지않을 경우에는부정 인고정 념의 활

성화가 모두 고정 념의 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 를들어 수학에서의 여성의 능력에 한 부정

인고정 념이여학생에게활성화되어도 일상에는이

향을방해할 수 있는 요인들( ：개인의 성취동기)이있

어 고정 념의 활성화는 혼자만으로 고정 념의 에

결정 인역할을할만큼충분히강하지않다. 그러면언

제 고정 념의 활성화가 고정 념의 을 가장 잘 매

개하는가? 고정 념의 활성화는 무의식 으로 일어나며

행동에 향을 주는 다른 강한 요인들( ：개인의 의지,

사회 압력)이부재할 때 결정 인 역할을 수행할 확률

이 높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고정 념에따라행동을하게된다. 이에비해 집단에

한이미지가활성화되고있다는것을 인식했을경우에

는고정 념에따른무의식 행동의 가능성이좀 더낮

아진다(p.392).” 이것은 고정 념의 활성화가 진행되었

어도의식 으로자신에게불리한고정 념과자신을 연

결시키지 않을경우고정 념의 효과가감소되는 상

황에 한 설명을 제시한다. Marx와 Stapel(2006b)에서

priming을 통해 부정 인 고정 념을 활성화시켰을 때

여학생과 남학생의 수행결과가 모두 나빠졌지만, 수학

검사를 고정 념 조건에서 실시했을 때는 여학생의

수만 남학생의 것보다 낮아졌다. 따라서이 결과는 고

정 념의 활성화는 개인이 의식하지 못할 때 향을 받

는데 비해 고정 념의 효과에는 개인이 부정 인

고정 념과 자신을 연 시키는 과정이 필수 임을 보여

다.

작동기억 용량의 감소

고정 념의 효과를매개하는경로에 해많은연

구자들이두려움이나불안등과같은정서 경로에

을 두는데 비해 Schmader와 Johns(2003)는 고정 념의

효과를 매개하는 인지 과정을 탐색했다. Klein과

Bowls(2001)는스트 스상황에서작동기억의용량이감

소되고, Ashcraft와 Kirk(2001)는 수학 역에 한 불안

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문제를 풀 때 수행결과에

한 내 인 생각과 걱정으로 인해 과제에 집 되어야

할 작동기억 용량이 축소되었음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Schmader와 Johns(2003)는 자신에게불리한 고정 념이

활성화된상황에서 개인은 불쾌한생각들을 억 르려할

것이며, 이것은인지 자원의추가 인소모를유발하여

작동기억 용량을 감소시키고, 결과 으로 과제수행에 지

장을 래할것이라고주장했다. 이연구에서는 Turner와

Engle(1989)이 개발한 단어회상 수학등식 풀이( .

2+5=8, true or false?)의이 과제를통해작동기억의정

보처리 장기능을 조사했으며, 고정 념의 조건

에서 과제를 수행했던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단어를

게회상하여 고정 념의 에의해 작동기억 장용

량이 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 고정 념의

과 수학시험결과간의 계를 회귀분석하 을 때, 작

동기억용량의 향을제거하면이들간의 계는사라졌

으며, 고정 념의 으로 인한 수학시험결과의 차이가

작동기억 용량에 의해 매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Beilock과 동료들(2007)은 Schmader와 Johns(2003)보

다 작동기억과 고정 념 간의 계에 좀 더 세분화

하여 근했다. 고정 념 이작동기억에 향을주는

경로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우선 고정 념에 한

부정 인 생각으로 인해 과제수행단계들을 통합하고

리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작동기억의 앙집행기(central

executive) 자원이 소모되어버리는것이 첫번째가능성

이다(Ashcraft & Kirk, 2001). 두번째가능성은과제수행

에 한두려움과걱정으로인해복잡한인지과제의수행

시 내 언어 사고과정을지원해야 할 작동기억의 음

운자원이 손실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검증

하기 해 Beilock 등 (2007)의 연구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정답을 찾는 수학과제( ：(51-19)/4=?→ Is it a

whole number?)를 제시하고, 어려운 문제에는 작동기억



고정 념의 과 인지 과제의 수행

- 23 -

의 인지부하를 확 하기 해 숫자크기를 증가시켰다1).

여기에서 작동기억 앙집행기의 자원은각 과제에서 난

이도가 증가해도유사한 성격의단계만을 거치기 때문에

문제해결에소요되는자원의크기가거의 향을받지않

을것인데비해, 작동기억음운자원은 간단계수가증가

하고, 각 단계별로 결과물의 크기가 늘어날수록 내 언

어로반복하고 장하는부담이확 될것이기때문에많

은 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제는 Schmader와

Johns(2003)가사용한작동기억용량에 한과제보다고

정 념 으로인해특히작동기억기능의어느 역이

방해를받는지를세분화하여검증하는데좀더 한도

구로 이 연구에 사용되었다.

Beilock 등(2007, 실험 1)에서는수학 역의성별간차

이를조사하고자한다는지시문을제시했을때여 생피

험자들이어려운문제를푸는정확도는이지시문을제시

하기 보다유의미하게떨어졌으며, 이러한차이는통제

조건에서나타나지않았다. 한실험 2에서는어려운수

학문제를 수평으로 제시할 때2) 수직으로 제시할 때보다

작동기억의음운자원을더많이필요로하기때문에음운

자원을 요구하는 다른 이 과제( ：gib, nup과 같은 일

련의무의미철자암기)를함께제시하면정답률이낮아지

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실험 3에서는 여 생들에게 다양

한 난이도의 수학문제를 수평과제와 수직과제로 제시했

을 때 어려운 문제를 수평으로 제시할 때만고정 념

의 조건에서 정답률이 하락했으며, 이것은 피험자들이

과제수행 시수행결과에 해모니터하는 생각과 수행결

과에 한걱정들을통제조건에서보다더많이보고한것

을 고려할때 고정 념 조건에서 과제수행시의 피험

자의 생각과느낌이 작동기억의음운자원을 소모하여 과

제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고정

념 효과는 실험 4에서어려운 문항들을수평방식으

로 제시해도수차례의 반복연습을거친 연습한 문항들에

서는나타나지않아작동기억의과부하를많은연습을통

해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의 연구결과들은 작

1)이과제에서는숫자가커질수록거쳐야하는단계가늘어나고

( ：(43-16)/3은 (7-2)/5보다 뺄셈에서 한 단계를 더 필요로

한다), 단계별로 작동기억에 장되는 정보량이 증가한다.

2) Trobovich와 LeFevre(2003)은 수학등식을 수평으로 제시할

때가수직으로제시할때보다 간단계에서 장해야하는정

보량이 증가하여 더 많은 음운자원을 소모한다고 했다.

동기억이고정 념 효과를매개하고있으며, 작동기

억 부하의 감소를 통해 고정 념 의 부정 향을

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에 기술한 것처럼 고정 념의 은 개인, 상황

이들의상호작용에 의한 복합 인 상이기 때문에다양

한요인들에의해매개된다. 따라서 에언 한요인

특히한요인에의해지속 으로매개되고있다고말하기

는어려우며, 어느한요인만을골라내는것이이 상에

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가장

형 으로 자주 나타나는 특징들을 기반으로 고정 념에

한 처방안들을 생각해보는 것은 가치있을 것이다.

고정 념 에 한 반응 응

고정 념의 효과가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

들의 부정 인 고정 념에 의한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

라면 개인은 부정 인 고정 념과 자신은 연 이 없으

며, 이러한 잣 를 자신에게 용하지 못하도록 행동을

취하는 방향으로 동기화될 것이다. 고정 념 에

한 반응으로 단기 으로는 고정 념과 직결되는 역회

피(domain avoidance)와 비참여(disengagement) 장

기 으로는 비동일시(disidentification)의 상을 찰할

수 있다.

역회피

Steele와 Aronson(1995, 실험 3)은 피험자들에게 여러

다양한활동들과성격을나타내는단어들을제시한후활

동에 한자신의선호도 각각의성격특징과실제자

신의성격이얼마나부합하는지에 해자기평가를할것

을요청했다. 고정 념의 조건에서지능검사에참여

했던흑인 피험자들은 통제조건에서실험에 참가했던다

른흑인피험자들이나백인피험자들에비해흑인과 련

된활동( ：랩음악듣기, 야구경기)에 해서낮은선호

도를 보 으며, 성격특징( ：게으른, 공격 인)과의 부

합성 정도에 해서는 고정 념 조건에서 자신과의

연 성이 좀 더 낮다고 응답했다. Davies 등(2002, 실험

2)에서는시간제한을두고가능한많은언어 수리 역

의문제들을풀어보도록지시했을때성고정 념 인

고를사 에 시청한 조건의여학생들은 수리 역의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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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보다는언어 역의문항들에좀더많이응답하면서자

신에게 불리한고정 념과 연 된 역을 회피하는 경향

을 보 다. 이러한 경향은 립 인 고를 보았던 조건

에서 여학생 남학생피험자들이 수리 역의 문제들을

언어 역의문제들보다좀더많이선호하여응답했던것

과는상반되었다. Davies et al.(2002, 실험 3)에서는피험

자들에게 고정 념 인 고와 립 인 고를 각각 제

시한후 학의 공 진로에 해자신이선호하는정

도를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립 인 고의 조건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과비슷하게 수리 역의 공 진

로( ：엔지니어, 수학자, 컴퓨터공학… 등)에 한 자신

의 선호도를 언어 역( ：작가, 언어학자, 평론가… 등)

에 한것보다좀더높게평가한반면, 성고정 념 인

고조건에서는 여학생들이 수리 역의 공 진로에

한 자신의 흥미와 심을 언어 역에 비해 더 은 것

으로응답했다. 따라서개인이부정 인고정 념의 향

을 경험할 때, 이에 한 단기 처방안으로 자신과의

연 성을 무시하거나호감도를 감소시키는것을 통해 부

정 인 고정 념과 연결되는 역으로부터 회피하는 것

으로 보인다.

비참여

한 개인에게특정 역에서좋은 성과를내는 것이

요하나고정 념의 향으로인해이루지못하고있을때

개인은 그 역의 가치를 평가 하(devaluing)하고, 자신

의 성과에 한 평가의 타당성을 감소시키면서(discount)

이 역을자기개념의 요한 역으로부터 분리시켜 자

신과의 연 성을 감소시킨다. 역회피와 비참여와의 차

이 은 역회피가 고정 념과 연 된 역밖에서 머무

르는 단순한 방어로 볼 수 있다면, 비참여는 자기개념과

그 역에서의부정 인 수행능력에 한 연 성을 감소

시키면서 정 인 자기개념을 지속시키게 하는 심리

인 응이다. 학업성 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성 의 의

미를 요하게생각하지 않거나성 을 산출해내는 평가

방식이공정하지않다고생각함을통해비록성 이좋지

않아도 성 이 좋은 다른 학생의 자존감 수 과 동일한

자존감 수 을 유지할 수 있다. Schmader, Major와

Gramzov(2001)은흑인, 백인 라틴계 학생들에게학

업성 의평가 하경향( ：“좋은성 을받는것은나에

게있어 요하다”) 불공정한평가방식( ：“시험방식

에는 나에게 불공정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등의 문장

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 을

때 흑인과 라틴계 학생들은 백인보다 평가방식이 좀 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비참여의형태 의하나인거부3)를 von Hippel

등 (2005)에서는 다양한 고정 념의 표 들( ：시간제

근로자, 양로원노인)에서다루었으며, 고정 념의타당성

을거부하는반응에동일한집단의고정 념표 들간에

차이가있는지를조사했다. 실험 1의고정 념 조건

에서는시간제 근로자들이 능력과기술면에서 정규직근

로자들보다 취약하다는 을 읽게 한 후 일련의 문장들

( ：‘직업 으로내가능력이있는지의심이간다’)을통

해시간제 노동자에 한부정 인 고정 념을거부하는

정도를조사했을때, 피험자들의 정 인인상형성경향4)

과시간제 근로자에 한부정 인 고정 념을거부하는

정도에는 유의미한 상 계가 있었다. 한 실험 2에서

는양로원거주 노인과 독립 인주거형태에서 살면서사

회활동을하고 있는 노인들에게연령증가에 따라집 력

하, 기억력 감퇴 등을 자주 경험하는지를 질문했을 때

양로원거주 노인들의 경우실제 단어회상검사의 수가

독립 인주거형태에서 살고 있는노인들보다 더낮았음

에도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인지 능력의감소를경험

하고있다는응답률이더낮았다. 한양로원거주노인들

에서도 정 인 인상형성에 한경향이 강할수록이

질문에동의하지않는경향이강했다. 이것은양로원거주

노인이독립 인주거형태에살고있는노인들보다좀더

노인들에 한 부정 인 고정 념에의한 인 향

을받고있으며, 인상형성경향이강한노인들의경우자기

방어 반응으로 부정 인 고정 념의거부를 통해고정

념의 에 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동일시

고정 념의 으로 인해 요한 성취상황에서 과제

수행도가 지속 으로 하되면 결과 으로 개인의 자존

3) Miller와 Kaiser(2001)는거부를비참여의다양한형태 자

발 인 비참여(voluntary disengagement)로 구분하 다.

4)이연구에서인상형성경향은 BIDR-IM(the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 Paulhus, 1991)을 통해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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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self esteem)에부정 인 향을 수있다. 개인은

정 인 개인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방향으로 동기화되

어있기 때문에고정 념의 에연 된 역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응방식을 장기 으로택하게 될 것이

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이 역에서의 조한 수행결과가

자기개념에 주는 부정 인 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Steele 등(2002)에의하면비동일시는고정 념의 역에

한비참여에서개인이여 히이 역과자신을동일시

하고 있다는 에서 비참여와 구분된다. 비동일시는 한

개인에게비교 요도가낮은 역인취미활동등의분

야에서는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학생의 학업성취도의 경

우 일반 으로 성 이 자신과 주 사람들로부터 존 을

받게하는기 이되며, 이것이향후사회 지 에미치

는 향이크기 때문에비동일시가 단순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sborne(1997)이 흑인

과 백인학생들을 상으로 4년에걸쳐 실시한종단연구

는 이러한 비동일시 경향에 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연구에서는학생들의 GPA 기 과목 4가지 역에

한 시험 수를 학업 성취도 수로 측정하 으며, 이

수치와 자존감 검사(Rosenberg, 1965)간의 상 계를

학년의 변화에 따라 추 하 다. 백인 학생들의 경우 학

업성 과자존감수치와의상 계가일정수 으로계

속 유지되었던데 비해 흑인 학생의 경우 이 상 계는

학년이올라감에따라계속 으로떨어졌으며, 특히이러

한경향은흑인남학생에게서두드러지게나타났다. 흑인

남학생들은시간이감에따라 학업성취도는낮아졌으나,

자존감은백인학생들보다높은일정수 으로계속유지

되는경향을보여학업성취도와자존감간에상 계가

찰되지않았다. 학업성취도 역에 한이러한비동일

시는 특정교과목에서뿐만 아니라 반 인 학업 역에

서 나타났다.

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고정 념의 으로

인한단기 , 장기 결과인비참여와비동일시는자기방

어의 연속선상에 치한다고 볼 수 있다. 비참여는 고정

념의 에 한즉각 인거부반응으로볼수있으며,

비동일시는 비참여가 지속 으로 진행되면서 그 역과

의 동일시하는 정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되는 것을

말한다. Nosek 등 (2002)에서도보고된것과같이여학생

들이 남학생들에비해 수학과의동일시정도가 낮았던 것

도 기에 수학시험의상황에서고정 념의 부정 인

향으로 인해 수행결과가 조하여 수학 역에 한 회

피혹은거부했던 반응이 만성화된것으로해석할수 있

겠다. 고정 념의 으로 인해 개인이 그 역과 자신

을동일시하지않는다는 것은개인이그 역에 한 가

치를평가 하한다는것을반드시의미하지는않는다. 개

인이한 역과자신과의 연 성을배제시킨다고할지라

도 그 역의 요성에 해서는 계속 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이러한비동일시는개인의성취동기 하를

통해 지속 으로 조한 과제수행도를 래하기 때문에

고정 념의 에 한 처방안을 모색하는 후속연구

가 요청된다.

고정 념 에 한 처방안

최근의연구들에서는성별, 인종, 문화등에 공정한검

사설계(Spencer et al., 199), 과제수행에불리한집단정

체성으로부터 주의를 환기시키고, 개인으로서의 가치를

인식시켜주는 것(Ambady, Paik, Steele, Owen-Smith, &

Mitchel, 2004), 반복연습을 통한 과제수행의 자동화

(Beilock et al., 2007), 성공 인역할모델을제시하는것

(Marx & Roman, 2002; McIntyre, Paulson, & Lord,

2003) 등을통해 고정 념 의부정 인 향을감소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에

서성공 인 역할모델을 통해고정 념 을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성공 인 역할모델 제시

고정 념의표 들에게부정 인고정 념과상반되는

내집단의우수사례를 제시하는 것은고정 념 의

향을 감소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Marx와 Roman(2002, 실험 2)에서는 수학시험을 실시하

기 에학생들에게실험자에 한 을읽게하 다.

의내용에 실험자가 수학 역에서낮은 성취도를나타내

는것에 해기술되어있었을때여학생들의수학시험

수가 남학생들보다 낮았지만, 실험자가 수학 역에서

높은 성취도를 나타낸 여성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었을 때 여학생들의 수학 수가 남학생들보다 더 좋았

다. Mclyntre 등(2003, 실험 2)도유사한결과를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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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학시험에참가하기 에건축, 법학, 물리학 발명

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 네 명의 여성에 한 기를

읽은 후수학시험에 참가한학생들의 경우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결과가더좋았다. 그러나비슷한내용이지만

네 종류의 회사의 성취에 한 을 읽은통제조건의 경

우여학생의 수는남학생의 것보다더낮았다. 의두

연구에서 학생들이역할모델을 을통해서만 한 것

을 고려할 때 이 결과들은 고정 념의 상황에 처한

개인에게 성공 인 역할모델을 간 으로만 제시하는

것도 고정 념의부정 인 향을감소시키는 데 요한

향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역할모델을 제시했다고해서모두고정 념

을 제거하지는 않을 것이다. 고정 념 에 처한 개

인이 역할모델의 요성을 어떻게인식하는지에 따라 그

효과는달라진다. Lockwood와 Kunda(1999)는높은성취

도를보여 역할모델이실제세계에서존재하지않는

외 인 인물로피험자들이 인식했을경우 여학생들의 고

정 념 효과가 감소되지 않음을 보고했다. Mclyntre

등(2005, 실험 2)에서는 역할모델의 수와 고정 념의

을 감소시키는효과와의 계에 해 실험 으로 검증

했다. 수학 역에서여성에 한부정 인고정 념과반

되는사례를한가지만제시하는조건과다양한 정

인 사례( ：건축가, 물리학자, 발명가)를 제시하는조건

에서어려운수학시험을실시했을때, 여학생의 수는 1

개의 정 인사례를읽은조건보다 2, 3개의사례를읽

은조건에서더좋았으며, 4개의 을읽은조건에서는여

학생들의 성취도가가장 높아졌을뿐만 아니라 남학생의

수보다 더 높았다. 한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우수사

례가 수학 역과어느 정도직 으로 연 되는지에 따

라 고정 념의 을 감소시키는 향력이 달라지지 않

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가 있다면 가능하면다양한 많

은성공사례를제시하는것이 더효과 임을보여주었다.

고정 념 연구의 미해결과제

지 까지고정 념 에 해많은연구들이실시되

었지만, 고정 념 의 개념에 한 명료한 정의는 아

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정 념 에 한 개

념에는 집단에 한 부정 인고정 념이 자신에게 용

될것을두려워하는고정 념표 개인의입장을강조하

는 ( ：Steele & Aronson, 1995; Croizet & Claire,

1998), 개인의 조한 수행결과를 통해 부정 으로 평가

될 내집단을 부각시키는 ( ：Schmader & Johns,

2003; Bosson, Haymovitz, & Pinel, 2004), 고정 념

상황에서 개인이 느끼게 되는 정서를 강조하는

( ：Aronson & Inzlicht, 2004) 등 다양한 을 찾을

수있다. 이것은고정 념 이복잡한특성을갖고있

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개념에 한 불명확한 정의

는고정 념 의 향요인과매개경로에 해아직까

지체계화된이론 모형이부족한것과도연결될것이다.

고정 념 의개념에 한서로다른이해는고정 념

의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에도차이를 가져와측정도

구들은 표 개인만의 입장을 강조하거나( ：Steele &

Aronson, 1995) 혹은집단이미지에 한 에만

을 맞추었다( ：Schmader & Johns, 2003).

이에 비해 최근 Sapiro와 Neuberg(2007)는 고정 념

을 고정 념 의 표 이 되는 상(자신, 내집

단)과 고정 념 의 근원(자신, 외집단 타인, 내집단

타인)에 따라 질 으로 서로 다른 여섯 가지 유형( ：

Self-Concept Threat, Group-Concept Threat, Group-

Reputation threat(Outgroup))으로구분하고, 각각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들에 한 이론을 제시했다. 고정

념 의근원을결정하는요인은외집단의타인혹은

내집단의 타인에게 자신의 낮은 과제수행결과가 알려질

것을 의식하는 것, 부정 인 고정 념 집단에 속하는 자

기 자신을 인식해서 오는 것, 부정 인 이미지의 내집단

과 자신과의 연 성을 타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혹은 타인이 자신에게불리한 고정 념의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 고정 념 표 의 상에 향을

주는요인으로는고정 념과연 된행동이자신혹은내

집단과연결되어있다고믿는정도, 부정 인고정 념과

연결된 역과의동일시정도, 내집단과의동일시정도, 자

신이 내집단을 표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자신의 낮은

과제수행결과가 자기개념이나 내집단 이미지에 주는

향에 해 걱정하는 정도를 들 수 있다. Sapiro와

Neuberg(2007)에의하면고정 념 의효과가나타나

기 해서는최소한이요인들 어느하나가반드시있

어야하며, 체로몇가지요인들이복합 으로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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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념 이 나타난다. 를 들어 고정 념 의 여

섯 가지 유형 하나인 자기개념 은고정 념의

향으로 인한자신의 낮은수행결과가 자기개념에 부정

으로 작용할 것을 걱정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며, 여기에

서는 자신이 고정 념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인식, 역과

의동일시정도, 자신이고정 념의타당성을인정하는정

도가 요한역할을하고있다. 이에비해개인의과제수

행결과를 외집단에서 내집단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것에

한 두려움인내집단명성의 은자신의 낮은 수행결

과가 외집단에 알려질 것을 의식하는 정도, 자신과 고정

념집단을동일시하는정도, 자신이내집단을 표한다

고생각하는정도, 타인이고정 념을타당하게인정한다

고자신이믿는정도에의해 향을받는다. 이에따라고

정 념 역과자신을강하게동일시하며, 고정 념을타

당하다고 생각하는 개인들에게는 자기개념 이 나타

나며, 역과의동일시정도가낮고, 스스로는내집단에

한고정 념이맞지않다고생각하지만, 타인이고정 념

을 타당하게 여긴다고 믿으며, 자신의 낮은 수행결과가

외집단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개인들에게는 내집단

명성의 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은 이 연구

들에서보고된고정 념 의 향요인들에한층세분

화되어 근하고있으며, 지 까지실시된여러연구들에

서 보고된 다양하면서, 때로 서로 모순된 연구결과들을

비교하고해석할수있는이론 기반을체계 으로제공

해주고 있다. 를 들어 고정 념 역과 자신과의 동일

시 정도가 높은 것이 모든 상황의 고정 념 에 요

한 역할을 한다는 입장은 남성의 정서성에 한 연구

(Koenig & Eagly, 2005)에서일반 으로타인에 한공

감능력과의 동일시 경향이 은 남성들에게도 고정 념

이 나타난 결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체로

역과의 동일시가높은 개인들에게는이 역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지 못했을 때 자기개념 이 나타나고,

역과의 동일시경향이 낮은개인에게도 외집단에서 이

결과를 내집단을평가하는 기 으로활용하는 것을 걱정

할때내집단명성의 이나타나과제수행이방해받을

수있기때문에각각의연구에서두가지서로다른고정

념 의유형을측정했다고볼수 있다. 이러한다양

한 유형의 고정 념 은 서로 독립된 특성을갖고 있

기때문에고정 념 의유형에 처하는방안들을차

별화하여 근하는 것이 더 효과 일 것이다. 를 들어

역과의동일시가 요한 역할을하는 자기개념 에

서는개인에게 요한의미를갖는다른 역들을발견하

게하여고정 념과연 된 역의가치를상 으로감

소시킬수있는방안이나고정 념이타당하지않다는것

을 개인으로 하여 믿게 하는 략들이 요하다. 이에

비해내집단명성의 에서는한개인과내집단과의거

리를 조정하여 내집단과의 동일시경향을 축소시키고, 외

집단이고정 념을 요하지 않게생각한다고 개인이믿

게하는방법들이고정 념 의부정 인 향을 이

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에 기술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때, 고

정 념 에 한지 까지의연구들은다음과같이정

리할수 있다. 첫째, 고정 념 은 무의식 인고정

념의활성화와는 달리 내집단에 한 부정 인고정 념

을 의식 으로 지각해야 일어난다. 과제수행상황과 고정

념과의연 성에 한직 , 간 인단서를인식하

고, 자신의 과제수행결과가 자신 혹은 내집단의 끼칠 부

정 인 향을 의식하는 과정을 통해 생긴다. 어려운 과

제를제시하여 자신의 과제수행결과에 해 걱정하게하

는상황, 혹은개인의능력을진단하는상황등은개인으

로하여 자신의수행결과가외집단에게알려져이를통

해자신이나내집단을평가할기 을제공하는것을두려

워하게 하여 자신의 수행결과를 의식 으로 모니터하게

하는과정을동반하며개인의과제수행을방해할것이다.

이에따라고정 념 에 처하기 해서는이러한의

식 인과정을조 해주는것이필요하며, 고정 념의타

당성에 한 거부, 반복연습을 통한 인지과정의 과부하

감소, 성공 인 역할 모델의 제시 등의 의식 인 노력을

통해고정 념 의극복할수있을것이다. 둘째, 한국

사회에는 고정 념이 팽배해 있고, 연, 지연, 학연으로

인한 집단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서구사회보다 고정

념 이 더 큰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한 고정 념

은자신의이미지에미칠 향만을걱정하는단일유

형으로만나타나기 보다는 내집단에미칠 부정 인 향

에 한두려움이동시에나타나는복합 인양상으로

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Sapiro와 Neuberg(2007)가

제안한다양한유형의고정 념 을가정할때고정

념 의 어느 한 가지유형만에 처하는 략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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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했을 경우 다른 유형의 고정 념 은 여 히

남아과제수행을방해할것이다. 이에따라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복합 인 고정 념 을 살펴보고, 처방안

들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셋째, 후속연구에서는고정

념 을측정하는표 화된방법이개발되어야한다.

지 까지의 연구들에서는 고정 념 을 연구자가 자

체개발한 방법을 통해 측정하 으며, 연구방법의 차이는

다양한연구결과들을 서로비교하는것을제한하고있다.

Steele와 Aronson(1995)은 내집단에 한 부정 인 고정

념을통해나를바라보는것에 한두려움을측정하는

문항을포함시켜고정 념 을측정했고, Schmader와

Johns(2003)는피험자개인의낮은수행결과를통해피험

자가속한집단을평가하는것에 한두려움을고정 념

의 을 측정했다. 후속연구에서는 고정 념 의

개인 측면과집단 측면을모두고려하는연구방법을

개발하여 연구들간의 결과를서로비교하고해석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고정 념 에 한

지 까지의 연구들은 부정 인 고정 념 집단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을이들보다우월한 치에있는외집단과

비교했을때 나타나는 조한 과제수행결과를다루었다.

Sapiro와 Neuberg(2007)에의하면고정 념 은내집

단내부에서도가능하며, 개인이부정 인고정 념에부

합하는과제수행결과를통해자신의명성이나집단의명

성을떨어뜨린것에 해집단내타인들이자신을부정

인시각으로 할것에 한두려움으로 나타날수있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내집단과 외집단간의 비교뿐

만아니라내집단의구성원간에발생하는고정 념

에 해서도탐색해보아야 할것이다. 다섯째, 다양한사

회 낙인과 연 된 사회집단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 낙인과연결되는 사회집단들에서모두 동일한 경

로를 통해 고정 념 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를

들어 비만, 동성연애자들은 이 성향을 가진 개인들의 집

단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을 것이지만, 이들에

한고정 념을통해고정 념 이나타난다면, 인종,

성별과 같이 집단 동일시 경향이 요한 역할을하는 고

정 념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후속연구에서는다양한사회집단의집단동일시경향

에따라나타나는고정 념 의유형을세분화하는작

업도 요청된다.

결론 으로볼때, 후속연구에서는다양한고정 념

의유형과각유형에따른요인들간의결합에 한검

증, 단일한 유형의 고정 념 을 찰하는 상황과 서

로 다른 유형의 고정 념 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

이에 한 처방안의 세분화된 탐색, 고정 념

의크기를측정할수있는연구방법의개발, 내집단안에

서의 고정 념 에 한 연구등을 통해 고정 념

의 이론 모형에 한 보완이 요청된다.

맺음말

이상과 같이 고정 념의 에 한 개인 , 상황

요인 이로인한단기 , 장기 결과들에 한연구들

을 개 하 다. 고정 념 은 다양한 집단 상황에

서 찰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내집단과 고정 념 역

이 요할수록 개인의 과제수행결과에더 심각한 향을

주고있다. 고정 념 은단기 으로고정 념 역에

한 회피와 비참여를, 장기 으로는 비동일시로 이어지

며, 이것은 개인과 집단뿐만 아니라 사회 체에도 부정

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고정 념 에 한

연구는 고정 념 의 다양한 질 구조를 이해하고,

이들의특성에 한세분화된이론 근을가능하게할

뿐만아니라, 고정 념 에 한좀더효과 인 처

방안들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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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eotype Threat and Cognitive Task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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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happens to individuals in a social performance situation when a negative group identity is activated?

Steele and Aronson(1995) reported that African Americans performed much worse in intellectual tasks

than their white peers when negative stereotypes were made salient. For this phenomenon called

‘stereotype threat', a number of research have been recently demonstrated. This underperformance

phenomenon seems to result in disengagement and disidentification with a domain, where stereotype

threats exist. Therefore in this article, individual and situational factors which account for this disruptive

effect should be explored. Research on various mediators of stereotype threat effect will help us to explore

the nature of stereotype threat and to distinguish among different stereotype threats. Understanding the

underlying process will lead to develop effective coping strategies for these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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