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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이론으로 검증한 성인 초기 여성의 완벽주의,

자존감 그리고 물질주의 추구*

설 경 옥†    박 민 경‡    안 은 지     김 지 영     백 상 은

이화여자대학교

이 연구는 개인이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심리적 과정을 밝히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Donnelly 등

(2016)이 도피이론을 적용하여 물질주의 과정을 설명한 6단계 중 1단계를 비현실적이고 과도하게 높은 

삶의 기준을 갖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로, 2단계를 완벽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 혹은 평가하게 하는 낮은 자존감으로 개념화하여 성인 초기 여성이 물질주의에 이르는 과정을 종

단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초기값이 자존감 초기값과 변화율을 매개

로 물질주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예측하는지 검정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성인 초기 여성 571명을 대

상으로 1.5년 동안 네 번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초기값 간 매개 경로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가 높은 여성은 낮은 자존감을 매개로 높은 물질주의를 보였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초기값이 자존감 

변화율을 매개로 물질주의 변화율을 예측하는 종단적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존감 변화

율이 물질주의 변화율을 유의하게 예측하여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물질주의 추구 경향은 더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성인 초기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과 정신건강을 해치는 주요 변

인인 물질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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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이론(escape theory)은 자살의 심리적 과정

을 설명하기 위해 Baumeister(1990)가 제시한 이

론이다. 그는 자살을 자기와 관련된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고, 자살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6단계로 

나누었다. 최근 Donnelly, Ksendzova, Howell, Vohs 

& Baumeister(2016)는 도피이론을 적용하여 개인

이 자기에 대한 혐오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물질

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심리적 과정을 설명하였

다. 물질주의는 돈이나 물질이 삶의 중심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자, 성공을 판단하는 기

준으로 여기는 가치이다(Richins & Dawson, 1992). 

물질주의 추구과정을 도피이론으로 설명하면 물

질주의자는 1단계에서 자신이 비현실적으로 높

게 설정한 삶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다른 

사람보다 열망의 좌절을 더 잘 경험하고, 2단계

에서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신을 부족

하다고 간주하거나 비난하게 된다. 앞 단계의 

자신에 대한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 설정, 반

복되는 실패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한 자기비난으

로 인해 3단계에서는 개인이 자기로부터 도피

하고 싶게끔 하는 부정적 자아 경험인 자의식

(self-awareness)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4단계에서 

정서적 고통과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끼게 

되고, 5단계에서 혐오스러운 감정과 자기인식을 

줄이기 위해 협소하고 인지적으로 해체된 사고

방식을 가지면서, 6단계에서는 부적응적인 소비 

행동과 물질에 대한 집착 같은 충동적이고 근시

안적이며 비이성적인 행동 양식으로서 물질주의

를 추구하게 된다(Donnelly et al., 2016).

도피이론은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심리적 과

정과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만, 아직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다

(Donnelly et al., 2016). Donnelly 등(2016)의 도피이

론으로 설명한 물질주의 모형에서 비현실적이고 

과도하게 높은 삶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좌절을 경험하는 1단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완

벽주의, 과도한 사회비교,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등을 제시하였다.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에 부

합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 혹은 평

가하여 자신을 비난하는 2단계를 설명하는 변인

으로 자기비난, 낮은 자존감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물질주의를 설명하

는 도피이론 모형 6단계 중 1단계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2단계 낮은 자존감이 물질주의 추구

로 연결되는 과정을 성인 초기 여성을 대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완벽주의와 물질주의

Hewitt와 Flett(1991)은 개인이 어떤 대상에게 

완벽주의적 행동을 요구하는지 혹은 완벽주의적 

행동의 기준을 누가 부과하는지에 따라 완벽주

의를 자기지향, 타인지향 그리고 사회부과적 완

벽주의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자기지향 완

벽주의는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부과하여 자

신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성

향으로 높은 자기통제력, 긍정 정서와 정적 상

관이 있어 “적응적” 완벽주의로 부르기도 한다

(전명임, 이희경, 2011; Flett, Hewitt, Blankstein, & 

O'Brien, 1991).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비현실적이

고 높은 기준을 중요한 타인에게 요구하여 타인

의 수행을 엄격하게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성향

으로 이로 인해 개인은 타인을 신뢰하지 않고 

적대감을 드러낸다. 반면에 사회부과적 완벽주

의는 사회나 타인이 자신에게 완벽해지길 요구

한다고 지각하여 자신에게 사회나 타인이 요구

하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성향으로, 사

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은 개인은 자신의 가치

나 수행을 엄격히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

부과적 완벽주의는 필연적으로 과도한 스트레

스, 분노,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일으킨다(전명임, 이희경, 2011; Hewitt & 

Flett, 1991). 이 연구에서는 도피이론 1단계에서 

제시한 개인이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지니고 그 

기준으로 평가받는다고 지각하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성을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로 개념화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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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물질주의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지만 사회부

과적 완벽주의자와 물질주의자에 관한 연구결과

를 보면 두 집단 간 유사성이 있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자는 자신, 자신과 타인의 수행, 그리고 

삶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갖는데, 물질주의자 또한 돈과 물질의 이상

(ideals)을 기초로 삶의 기준을 설정하고 비현실적

인 기대를 한다(Sirgy, 1998). 명품 소비에 관한 

연구에서도 완벽주의자와 물질주의자의 소비 형

태는 비슷하게 나타난다. 완벽주의적인 소비자

들은 높은 기준을 추구하는 특성으로 인해 더욱

더 높은 품질과 서비스를 중시하여 명품을 더 

선호한다(Lee & Hwang, 2011). 물질주의자들 또

한 자신의 소유물을 자기 정체성이나 지위와 연

결 짓기 때문에(Belk, 1985) 최상의 품질을 찾기 

위해 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Lysonski & 

Durvasula, 2013), 높은 지위를 드러내는 의미로 

명품을 더 선호하며 명품 소비가 자신에게 행복

을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Lee & Hwang, 2011).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물질주의의 관련성은 

중독이나 이상섭식 연구에서도 추론할 수 있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일 중독을 유발하는 주

요한 개인적 특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운동중독

과도 상관이 있다(오현옥, 2011; 정인호, 이은진, 

2013). 물질주의는 성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강

박적 구매를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브랜드 

중독과 브랜드 의존성을 예측한다(조규준, 송수

진, 2017; Dittmar, 2005). 또한, 사회부과적 완벽

주의는 섭식 통제나 폭식증을 예측하는 주요 성

격 변인이다(Bardone-Cone, 2006). 물질주의 역시 

외모주의, 사회비교, 신체 불만족의 심리적 기제

를 통해 이상섭식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

가 있다(설경옥, 박선영, 박지은, 2016). 이처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물질주의는 서로 상관이 

있는 변인으로 추론할 수 있으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물질주의를 직접적으로 예측한다는 

경험적 근거는 없다.

자존감의 매개

낮은 자존감은 물질주의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Chaplin & John, 2007). 이는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근본적 동기인 개인의 가치에 대한 불

안감 때문일 수 있다(Chang & Arkin, 2002; Kasser 

& Kasser, 2001). 불안정한 자기 가치로 인해 개

인은 자신의 특성, 목표 또는 미래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시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를 

회피하고자 한다(Baumgardner, 1990; Morrison & 

Johnson, 2011). 불편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자

신의 정체성을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물질을 획득하려고 시도한다. 즉, 자존감은 물질

주의를 고취하는 기제로 작용하여 자기 의심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질주의자 대부분은 어릴 적 부모의 

통제적 양육방식으로 인해 타인과의 친밀감 형

성, 진정한 자아의 실현에 대한 기본적 욕구

를 충족 받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Kasser, 

Ryan, Zax, & Sameroff, 1995). 이와 같은 아동

기 경험은 낮은 자존감과 조건적인 자기감

(contingent sense of self)을 형성하도록 만든다

(Kasser & Kasser, 2001). 조건적 자기감이란 타인

의 인정이나 사회 규준에 부합하는 것과 같은 

외적 조건에 기반을 둔 자기 가치의 평가를 의

미하며(Deci & Ryan, 1995), 외부 상황에 의해 쉽

게 변화한다. 불안정한 조건적 자기감을 회복하

기 위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공허한 자아를 

외재적인 소유물로 보상하는 물질주의를 추구하

기도 한다(Nagpaul & Pang, 2017).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은 개인은 자신에

게 부여된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

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충족시킬 수 없는 

기준에 좌절하고, 이들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까 봐 지나치게 염려하며 결과적으로 자기 비난

과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된다(Ashby & Rice, 

2002; Rice & Dellwo, 2002). 완벽이라는 비현실적

이고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과도하게 노력하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자들은 낮은 자존감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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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생산성 저하, 건강악화, 자기 통제의 어려

움, 대인관계 문제 등을 경험하게 된다(Burns, 

1980).

자존감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우울과 불

안 같은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지는 기제를 설명

하는 매개 변인이기도 하다(Preusser et al., 1994).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을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한 평가 염려 

완벽주의(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가 높은 

한국 대학생들은 심리적 고통을 더 많이 경험하

였고 이때 부적응적 대처 방식과 낮은 자존감이 

이 두 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Heppner, & Lee, 2010). 중국 대학생의 완벽

주의와 삶의 만족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자존

감과 스트레스의 매개를 통해 사회부과적 완벽

주의가 낮은 삶의 만족을 예측하였다(Chen et al., 

2017). 이와 같은 선행연구와 Donnelly 등(2016)이 

제시한 이론을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적 완벽주의가 낮은 자존감을 매개로 물질주의

를 예측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성인 초기 여성의 물질주의와 자존감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성차에 관해 밝힌 선

행연구가 없는 반면 물질주의는 남성보다 여성

의 심리적 안녕감에 더 큰 해가 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Dittmar, Bond, Hurst, & Kasser, 2014). 

물질주의 성향 자체는 남성에게서 더 높게 관찰

된다(Segal & Podoshen, 2013). 하지만 전통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해온 남성의 물질주의 추구는 여

성보다 더 용인되어 왔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보

다 사회적으로 물질주의 추구로 인해 덜 고통 

받는다(Dittmar et al., 2014; Gilman, 1999). 여성의 

물질주의 추구는 외모주의와 같은 외적 가치의 

추구로 이어지기 쉽다(Grouzet et al., 2005; 

Guðnadóttir & Garðarsdóttir, 2014). 이로 인해 물

질주의를 추구하는 여성은 자신의 신체를 대상

화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외모나 이미지 같은 

외적 요인에서 찾게 되면서(Dittmar, 2008; 2011) 

불안, 우울, 섭식장애 등을 더 경험하게 된다

(Dittmar et al., 2014).

자존감의 성차는 초기 청소년기부터 일관되

게 나타난다(Orth, Robins, & Roberts, 2008). 여러 

국가 전반에 걸쳐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자존

감이 더 높으며 이러한 성차는 청소년기에 시작

하여 성인기 초중반까지 지속된다(Bleidorn et al., 

2016). 특히 성인 초기 여성은 타인의 평가에 가

장 민감한 집단으로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기 쉽

다(Robins & Trzesniewski, 2005). 이에 이 연구에서

는 물질주의와 낮은 자존감에 취약한 성인 초기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Donnelly 등(2016)은 도피이론을 적용하여 개

인이 자기혐오에 이르게 되는 일련의 과정 그리

고 자기혐오에서 비롯된 정서적 고통, 인지적 

와해에 대한 결과로 개인이 물질주의를 추구하

게 된다고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혐오

에 이르게 되는 일련의 과정 중 1단계인 사회부

과적 완벽주의와 2단계인 낮은 자존감이 물질주

의를 예측하는 과정을 종단연구를 통해 확인하

고자 하였다. Baumeister(1990)가 ‘자기로부터의 

도피’ 수단으로 개인이 자살행동을 하게 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한 것과 같이 Donnelly 

등(2016)도 1단계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직접적

으로 물질주의를 예측하기보다 이후 단계를 통

해 물질주의를 예측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단계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물

질주의에 대한 직접효과는 가정하지 않고 2단계 

낮은 자존감을 매개로 물질주의를 예측하는 간

접효과만을 가정하였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성격특질로(Hewitt & Flett, 1991) 변화를 가정하

지 않고 한 시점만 측정하였다. 사회부과적 완

벽주의 초기값이 자존감 초기값과 변화율을 매

개로 물질주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예측하는 경

로를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모형은 그림 1

과 같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첫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초기값이 자존감 초기값을 매개로 물

질주의 초기값을 설명하여, 사회부과적 완벽주

의가 같은 시기의 자존감을 매개로 물질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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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둘째, 사회부과적 완

벽주의 초기값이 자존감 변화율을 매개로 물질

주의 변화율을 설명하여, 한 시점에서 사회부과

적 완벽주의가 높다면 도피이론 1단계와 2단계

로 이어지는 가설에 따라 이후 자존감이 낮아지

고 이를 매개로 물질주의가 증가할 것이라 예측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이 연구는 성인 초기 여성의 가치추구와 정

신건강 관련 변인을 밝히기 위해 시행된 ‘성인 

초기 여성의 생애 가치와 정신건강 연구’의 종

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성인 초기 여

성의 생애 가치와 정신건강 연구’는 2015년 9월

부터 6개월 간격으로 네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

다. 2015년 7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의 승인을 받은 후 2015년 9월 서울 및 수도권 

7개 대학에 온라인 설문 참여를 안내하는 연구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고, 공고를 보고 참여 의

사를 밝힌 18세에서 31세 성인 여성 571명을 대

상으로 1차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다. 2차 설

문에 관한 안내는 추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1차 

설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약 6개월 후에 이메

일로 하였으며 3, 4차 설문 모두 동일한 방식으

로 안내하였다. 모든 차수에서 설문을 실시한 

참여자들에게 5천원 상당의 음료 상품권을 제공

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은 1차 설문 참여자 중 성별을 

불분명하게 표시한 1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570

명이었다. 1차시기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1.64

세(SD = 2.28)였고 학력은 대학교 재학 513명

(90%), 대학교 졸업 18명(3.2%), 석사 재학 30명

(5.3%), 석사 졸업 6명(1.1%), 기타 3명(0.5%)이

었다. 직업은 대부분이 학생(94.9%)이었다. 2차 

설문 참여자는 452명(1차 설문 기준 유지율: 

79.3%), 3차 설문 참여자는 398명(69.8%), 4차 설

문 참여자는 342명(6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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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Hewitt

과 Flett(1991)이 개발하고 한기연(1993)이 번

역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를 사용하였다. Hewitt과 Flett 

(1991)은 완벽주의를 자기지향, 타인지향, 사회부

과적 완벽주의 3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부적응적인 완벽주의로 알려져 있으며 

의미 있는 타인이 자신에게 부과한 과도하고 비

현실적인 기준과 기대를 충족시켜야 승인과 인

정을 얻을 수 있다는 신념을 측정하는 사회부과

적 완벽주의 15문항(예: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을 만족시키기가 어렵다)을 사용하

였다. 5점 리커트식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부

과적 완벽주의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

서는 1차시기에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측정하

였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86이었다.

자존감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

발하고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역한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자존감 5문항(예: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과 부정적 자존감 5문

항(예: 때때로 나는 구제 불능이라는 생각이 든

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식 

척도(1 = 매우 아니다, 5 = 매우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1-4차 자존감의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87에서 .90의 범위로 나타났다.

물질주의

물질주의는 Richins와 Dawson(1992)의 물질주의 

가치 척도(Material Values Scale)를 한국어로 타당

화한 유지혜와 설경옥(2018)의 한국어판 물질주

의 가치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8개 

문항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의 

소유와 획득을 성공의 기준으로 여기는지를 측

정하는 성공판단 6문항(예: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 보여준다), 물질의 소유와 획득을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측정하는 소유중

심 7문항(예: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별

로 중요하지 않다), 물질의 소유와 획득이 행복

한 삶에 필수적인지를 측정하는 행복추구 5문항

(예: 더 비싸고 좋은 물건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도 18개 문항에 대한 물질주

의 전체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식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이며 높은 점수는 물질주의 가치추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1-4차 물질주

의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6에서 

.89의 범위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SPSS 21과 Mplus 7.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

음의 절차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각 차수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를 내적일치도(Cronbach’s 

α)를 통해 검증하고, 기술통계 분석으로 자료의 

이상치 및 정규성을 검토하였으며, 상관분석으

로 주요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구

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잠재성장모형으로 사회

부과적 완벽주의, 자존감, 물질주의의 종단적인 

관계를 확인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시간 경과

에 따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며 변화 

형태의 개인차, 이러한 개인차와 관련된 요인을 

찾아내는 분석방법이다(홍세희, 유숙경, 2004). 

우선, 자존감과 물질주의 각각에 대한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무조건 잠재성장모

형 분석 단계에서는 네 차례 반복 측정된 각 변

수의 잠재성장요인을 추정하여 변화 형태를 확

인한다. 잠재성장요인은 절편과 변화율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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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SD) 왜도 첨도
완벽

주의

자존감

1

자존감

2

자존감

3

자존감

4

물질

주의1

물질

주의2

물질

주의3

완벽주의 556 2.89(0.59) 0.27 0.26

자존감1 557 3.50(0.65) -0.30 -0.12 -.45**

자존감2 452 3.49(0.66) -0.53 0.01 -.45** .76**

자존감3 398 3.45(0.66) -0.29 -0.44 -.43** .74** .74**

자존감4 342 3.47(0.70) -0.52 -0.14 -.44** .72** .75** .81**

물질주의1 557 3.04(0.57) -0.32 0.02 .27** -.24** -.24** -.15** -.17**

물질주의2 452 3.10(0.56) -0.21 0.00 .31** -.23** -.26** -.16** -.20** .76**

물질주의3 398 3.12(0.60) -0.28 0.24 .27** -.22** -.24** -.23** -.20** .71** .79**

물질주의4 342 3.11(0.59) -0.05 0.08 .28** -.19** -.23** -.23** -.27** .67** .73** .83**

**p < .01

표 1.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자존감(1-4차), 물질주의(1-4차)의 기술통계 및 상관

과 분산을 의미한다. 분석 과정에서 절편의 요

인계수는 모두 1로 고정하고, 절편을 초기값으

로 해석하기 위해 변화율의 요인계수 중 1차를 

0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변화율 의미를 연간 변

화율로 해석하기 위해 6개월이라는 측정 간격에 

맞춰 변화율의 요인계수는 0, 0.5, 1, 1.5로 부여

한 후 잠재성장요인을 추정하였다. 잠재성장요

인 중 평균은 연구대상의 자존감과 물질주의의 

평균적인 초기값과 변화율을 나타내므로 초기값

의 평균은 1차에 측정된 자존감과 물질주의의 

평균을 의미하고 변화율의 평균은 자존감과 물

질주의에서 개인 변화율의 평균을 의미한다. 

분산은 자존감과 물질주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있어 개인차를 나타낸다. 모형의 추정 방법으

로는 종단연구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측

치를 처리하기 위해 완전 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

다. 모형의 적합도는 근사 적합도 지수인 CFI가 

.95 이상, RMSEA가 .08 이하, SRMR이 .08 이하

면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였

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다음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자존감 초기값

과 변화율, 물질주의 초기값과 변화율 변수를 

투입하여 병렬과정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매개

모형(Cheong, MacKinnon, & Khoo, 2003)을 분석하

였다. 매개 경로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정을 위

해 Bootstrapping(10000회 반복 추출)을 실시하였

다.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

효과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고 판단하였다(Shrout & Bolger, 2002).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

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왜도와 첨도 

값은 모든 변수에서 절대값이 3 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8 미만으로 정상 분포의 범위 내에 속

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상관분석 결

과 1차시기에 측정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4

차에 걸쳐 측정한 자존감과 모두 부적으로 유의

하였고 4차에 걸쳐 측정한 물질주의와 모두 정

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4차

에 걸쳐 측정한 자존감의 상관계수 절대값(.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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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 적합도 초기값 선형변화율

상관
 CFI RMSEA SRMR 평균 분산 평균 분산

자존감 5.00(5) 1.00 .00 .04 3.50** 0.32** -0.04* 0.05** -.09

물질주의 14.81(5)* 0.99 .06 .05 3.05** 0.25**  0.05** 0.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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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자존감과 물질주의 선형잠재성장모형의 모형 적합도와 성장계수 추정치

~ .45)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4차에 걸쳐 측

정한 물질주의의 상관계수(.27 ~ .31)보다 더 크

게 나타나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존감과 물질주의 변화

자존감 종단 변화를 선형 변화로 가정하여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모형 적합

도 평가 결과, 값이 유의하지 않고(p = .42) 

CFI는 1.0, RMSEA는 0, SRMR은 .04로 모형이 자

료를 잘 나타냄을 알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분석 결과 자존감 선

형 변화 모형의 초기값과 선형변화율의 평균은 

각각 3.5와 -0.04이고 선형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초기값

과 선형변화율 분산이 모두 유의하였고, 이는 

자존감의 종단 변화 양상에 개인차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초기값과 선형변화율의 상관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아(p = .38), 1차시기 자존감 

점수와 이후의 선형변화율은 서로 관계가 없음

을 나타냈다.

물질주의 종단 변화 역시 선형 변화로 가정

하여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모형 

적합도 평가 결과, 값은 유의하나(p = .01) 

그 밖의 근사적인 적합도 지수인 CFI는 0.99, 

RMSEA는 .06 SRMR은 .05로 모형이 자료를 잘 

나타냄을 알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분석 결과 물질주의 선형 변

화 모형의 초기값과 선형변화율의 평균은 각각 

3.05와 0.05이고 선형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여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초기값과 

선형변화율 분산이 모두 유의하였고, 이는 물질

주의의 종단 변화 양상에 개인차가 존재함을 의

미한다. 초기값과 선형변화율의 상관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아(p = .12), 1차시기 물질주의 

점수와 이후 선형변화율은 서로 관계가 없음을 

나타냈다. 자존감과 물질주의 선형 변화 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추정치 결과는 표 2와 같다.

완벽주의와 물질주의 관계에 대한 자존감 매개

성인 초기 여성의 자존감과 물질주의가 시간

에 따라 선형 변화한다는 모형을 설정하고 완벽

주의, 자존감 변화, 물질주의 가치추구 변화 간 

경로를 추가하여 병렬과정 매개모형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설정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CFI가 0.99, 

RMSEA가 .05, SRMR이 .05로 적합한 수치를 나

타냈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매개 경로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정은 

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95% 신뢰구간을 통해 

검정하였다.

자존감과 물질주의는 개별 잠재성장모형 분

석 결과와 일관되게 자존감 초기값과 선형변화

율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고(r = -.09, p = .41), 

물질주의 초기값과 선형변화율의 상관 역시 유

의하지 않았다(r = -.08, p = .48). 예측 변수로 

투입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자존감 초기값을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측했지만(b = -0.49, p < 

.001), 자존감 선형변화율은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b = -0.004, p = .89). 즉, 사회부과적 완

벽주의가 높을수록 같은 시기에 측정된 자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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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결과

주. 경로계수는 비표준화 추정치, 실선은 유의한 경로,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
*p < .05, **p < .01, ***p < .001

경로
비표준화

계수

Bias-Corrected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완벽주의 → 자존감 절편 → 물질주의 절편 0.128 0.082 0.178

완벽주의 → 자존감 절편 → 물질주의 변화율 0.006 -0.035 0.036

완벽주의 → 자존감 변화율 → 물질주의 변화율 0.002 -0.025 0.058

표 3. 매개경로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정

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이후 1.5년간 변화율의 

개인차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로 설명되지 않았

다. 자존감 초기값은 물질주의 초기값을 유의하

게 부적으로 예측했지만(b = -0.26, p < .001), 

물질주의 선형변화율은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

다(b = -0.01, p = .70). 즉, 1차시기에 측정된 자

존감이 높을수록 같은 시기 물질주의는 유의하

게 낮았으나, 이후 1.5년간 변화율의 개인차는 

자존감 초기값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자존감 변

화율은 물질주의 변화율을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측하였다(b = -0.45, p = .001). 앞선 잠재성장

모형 분석 결과, 즉 1.5년간 자존감은 평균적으

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물질주의 

추구는 평균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을 고려하면, 자존감의 감소하는 기울기가 

낮을수록(천천히 감소) 물질주의의 증가하는 기

울기가 낮고(천천히 증가), 반대로 자존감의 감

소하는 기울기가 클수록(빠르게 감소) 물질주의

의 증가하는 기울기가 크게 나타났다(빠르게 증

가). 그림 2에 물질주의와 자존감의 선형 잠재성

장모형을 구성하는 측정변수와 오차항을 제외하

고 잠재변수 간 경로도만 간명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 모형 각 경로계수의 비표준화 추정

치를 확인할 수 있다.

매개 경로에 대한 간접효과 유의성 검정의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사회부과적 완벽주

의와 물질주의 초기값 관계에서 자존감 초기

값의 매개 효과는 Bootstrapping 검정 결과 간

접효과가 유의하게 정적이었다(b = 0.13, 95% 

Bias-Corrected CI = [0.08, 0.18]). 즉,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같은 시기의 물질주의 추

구 경향이 높은데, 이는 낮은 자존감을 매개로 

하여 물질주의 추구를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반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물질주의 변화

율의 관계에서는 자존감 초기값, 자존감 변화율, 

그리고 자존감 초기값과 변화율의 순차적인 매

개 경로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서 간접효과가 유

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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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한국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 가치추구가 정

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광범위하지만 

한 개인이 어떤 심리적 과정을 거쳐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지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

다. 이 연구는 Donnelly 등(2016)이 제시한 도피

이론의 1단계, 2단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한 

개인이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심리적 과정을 밝

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성인 초기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초기값이 같은 

시기의 자존감과 물질주의를 예측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또한, 자존감 변화율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초기값과 물질주의 변화율을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종단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횡단적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자

존감을 매개로 물질주의를 예측하는 가설이 지

지되었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초기값은 자존

감 변화율을 예측하지 못해 종단적인 매개효과

가 검증되지 못했으나, 자존감 변화율은 물질주

의 변화율을 예측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

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도피이론의 1단계 변인인 사회부과적 완벽주

의가 2단계 변인인 자존감을 매개로 물질주의 

가치추구를 예측하였다. 이는 사회부과적 완벽

주의가 높은 개인이 사회가 부과한 비현실적으

로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하지만 좁힐 수 

없는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의 차이로 인해 

좌절하며 낮은 자존감을 형성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Horney, 1950). 또한, 낮은 자

존감을 가진 개인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를 회복하려는 수단으로 물질을 소비하는 경향

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Nagpaul & 

Pang, 2017; O'Guinn & Faber, 1989). 도피이론에 

따르면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가진 개인은 그 

기준으로 자신이 평가된다고 지각하며, 그 기준

에 도달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평가

는 부정적으로 되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

을 비난하며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다(Donnelly et 

al., 2016). 이 연구는 사회가 부과한 비현실적 기

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개인은 낮은 자존감을 경

험하고 이에 따른 부정적 정서를 물질로 보상하

기 위해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게 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으면 시간이 지날

수록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연구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통계적으로 자존감

이 더는 낮아질 수 없는 바닥 효과(floor effect)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Leary, Haupt, Strausser, & 

Chokel, 1998). 한 시점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가 높을 때 자존감 역시 낮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았던 그 시점에

서 자존감이 더는 낮아질 수 없을 만큼 이미 낮

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아

무리 높더라도 이후 낮은 자존감을 예측하지 않

은 것일 수 있다. 둘째, 이론적으로 자존감은 시

간 경과에도 안정적일 수 있다. 자존감의 안정

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 수준과 자존감 

안정성은 독립적이다(Kernis & Waschull, 1995). 

자존감 안정성은 자존감의 순간적인 변동 정도

로 정의되는데(Kernis, 2005), 자존감이 높은 사람

이 자존감이 불안정할 수 있는 만큼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자존감이 안정적일 수 있다(고현석, 

민경환, 김민희, 2012). 또한, 외현적 자존감과 

내현적 자존감이 모두 높은 경우 안정적이고 강

건한 자존감을 보일 수 있다(Kernis, 2003; Noser 

& Zeiger-Hill, 2014). 한국 중학생의 자존감에 관

한 종단연구에서 역시 3년 동안 자존감 변화가 

유의하지 않고 안정적이었다(임효진, 이지은, 

2016). 북미 청소년의 자존감 발달에 관한 종단

연구에서는 자존감의 변화가 있었던 집단도 있

지만 없었던 집단도 관찰되어 개인차가 밝혀졌

다(Hirsch & DuBois, 1991). 즉, 자존감의 변화 양

상은 개인이나 문화, 혹은 측정 간격에 따라 차

이가 있기 때문에 완벽주의가 자존감의 변화를 

일관되게 예측하지 않았을 수 있다. 셋째, 이상

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의 간격이 변동 없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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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유지된다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 따라 

자존감이 변화하지 않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이상적인 높은 기준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급격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게 일

정한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하게 된다(Hewitt & 

Flett, 2002). 따라서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완

벽한” 자기와 현실의 자기 사이의 간격이 크더

라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부정적 자기평가와 자

기비난으로 인한 낮은 자존감도 사회부과적 완

벽주의로 인해 더 낮아질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을 수 있다. 또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가 높은 개인은 어떠한 성취를 경험한다고 해도 

타인의 성취를 기준으로 자신의 성취를 평가하

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과된 기대를 충족시키

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항상 현실과 이상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Donnelly et al., 

2016; Mandel, Petrova, & Cialdini, 2006). 즉, 사회

가 부과하는 기준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자존감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 따라 높아지거

나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자존감 그리고 물질주

의 간 종단적 매개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존감 변화율이 물질주의 변화율을 예측한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물질주의 

추구 경향은 더 높아진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자존감이 낮은 개인은 불안정성과 자

기 의심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형성된 공허한 

자아를 외재적인 물질주의를 통해 보상하려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Nagpaul 

& Pang, 2017). 또한,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안함은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불

편감을 유발하게 되는데(Kasser & Kasser, 2001), 

자신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 정서를 해결하기 위

한 수단으로 정체성과 관련된 물질을 획득하려

는 경향이 증가할 수 있다. 즉, 낮은 자존감은 

더 높은 소비 욕구와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높

은 물질주의를 예측하는 선행변인으로 작용한

다(Bjerke & Polegato, 2006). 특히 자존감이 낮은 

개인은 자신에 대해 더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

기 위해 자신을 꾸미거나 과시할 수 있는 물품

을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Lee, Lennon, & Rudd, 2000).

이 연구는 도피이론을 적용하여 개인이 물질

주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과정을 밝힌 학술적 

의의가 있다. Donnelly 등(2016)은 도피이론을 통

해 개인이 물질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심리적 과

정과 기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지만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이 연구는 물질주의 추구를 도피이론으로 검증

하기 위해 물질주의와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심

리적으로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성

인 초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이 물질

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과정을 사회부과적 완벽

주의와 자존감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인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물질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경향성이 검증되었고, 이를 통해 

도피이론의 일부 단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

다. 또한, 이 연구는 자존감이 물질주의 가치추

구를 강화하는 요인임을 종단적으로 밝혀, 한국

사회에서 성인 초기 여성의 자존감이 낮아질수

록 물질주의 가치추구가 높아진다는 방향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한국사회의 성인 초기 여성에게서 자존감이 

물질주의 가치를 강화하는 심리적 요인 중 하나

임을 밝힌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과도

한 경쟁과 성취중심의 한국사회에서 청소년과 

성인 초기 대학생이 겪는 학업, 업무, 취업에서

의 실패와 어려움은 그것을 경험하는 당사자에

게 트라우마로 기억될 만큼 극심한 고통을 초래

한다(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 2012). 특

히 여학생은 진로선택이나 취업 등에서 남학생

보다 진로 장벽을 더 많이 인식하고 더 큰 불안

감을 경험하며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에 더 

취약하다(신현규, 장재윤, 2003).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실패와 좌절로 인해 낮은 자기가치

감을 더 경험하기 쉬운(Brown & Dutton, 1995) 

여성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변인으로 알려진 

물질주의가 강화되는 궤적에 대한 근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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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한국의 성인 초기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후속연구에서는 

남성, 다양한 문화, 그리고 여러 발달 단계에서

의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여성이 물질주의에 

더 취약하지만 물질주의 성향 자체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높게 나타난다(Segal & Podoshen, 

2013). 또한, 아동기에 높았던 자존감은 청소년

기에 낮아졌다가 성인기 전반에 걸쳐 점차 증가

하는 등 발달 단계에 따라 변화 궤적이 다르며

(Robins & Trzesniewski, 2005), 자존감은 문화마다 

그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정욱, 한규석, 2005; 

Bleidorn et al., 2016) 문화에 따라서도 변화 양상

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물질주의 추구 과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청소년은 자기개념과 가치관을 형성

하는 시기로 물질주의 가치의 영향을 받기 쉬우

며,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추구는 청소년 범죄, 

비행 행동 등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와 관련되

어 있다(백지숙, 박성연, 2004; 전귀연, 1998). 치

열하고 경쟁적인 한국사회의 입시 문화에서 청

소년은 물질주의 가치를 더욱 쉽게 발달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충족을 

방해하고 심리적 안녕은 물론 학업성취에도 부

정적이다(김유나, 설경옥, 박선영, 2017).

둘째, 이 연구는 급격한 사회 변동과 경제 성

장을 거쳐 온 한국사회를 배경으로 실시된 연구

라는 문화적 특수성이 존재한다. 한국사회는 근

현대 시대 급격한 사회 변동과 단기간의 경제 

성장을 겪었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과열경쟁, 

과도한 물질주의 그리고 심각한 빈부 격차 문제

를 갖고 있다(최인숙, 2013). 이러한 경쟁적인 한

국사회에서 물질주의뿐만 아니라 사회부과적 완

벽주의도 다른 국가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따라

서 후속연구에서는 국제비교 연구를 통해 이 연

구의 결과가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보여주는지 

혹은 보편적으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인지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자존감이 물질주의 가치추구 강화를 예측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6개월 간격으로 네 차례에 걸쳐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동일한 대상자에게 

네 차례 반복 측정한 자료를 통하여 물질주의가 

강화되는 궤적을 추론할 수 있었지만, 1.5년 자

료 수집 기간은 자존감과 물질주의의 변화를 감

지하기에 다소 짧은 기간일 수 있다. 따라서 변

화를 더욱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후 데이

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추가적인 종단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모든 상관관계 연구가 지닌 한계와 마

찬가지로 이 연구결과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자존감 그리고 물질주의 간 명확한 인과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

해 자존감의 변화와 물질주의의 변화 간 방향성

을 검증했지만 명확한 인과 관계는 실험연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도피이

론 모형의 전 단계가 아닌 일부 단계를 적용해 

개인이 물질주의에 이르는 과정을 밝히고자 했

다. Donnelly 등(2016)이 제시한 도피이론은 순차

적인 단계를 통해 물질주의에 이르는 과정을 설

명한 이론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를 먼저 검증해

보았지만, 개인이 물질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과

정을 도피이론 원형에 가까운 구조로 검증해보

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포함하지 않은 자기혐오 단계, 이

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단계, 그리고 이

를 피하려고 인지적으로 해체된 사고방식을 갖

게 되는 단계에 부합하는 적절한 변인을 설정하

여 개인이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을 경험적

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물질주의는 심리적 안녕감과 

정신건강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화시키는 과정을 

검증한 연구가 부족했다. 이 연구는 Donnelly 등

(2016)이 제시한 물질주의를 설명하는 도피이론 

모형 6단계 중 1단계와 2단계를 성인 초기 여성

을 대상으로 경험적으로 확인하여 물질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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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과정을 밝히고자 했다. 연구결과, 사회부

과적 완벽주의가 높은 성인 초기 여성은 낮은 

자존감을 매개로 물질주의 가치를 더욱 추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적으로는 자존감이 낮

아질수록 물질주의 가치추구가 더 높아졌다. 이 

연구는 자존감이 물질주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힘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성인 

초기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과 정신건강을 해치

는 주요한 변인인 물질주의가 강화되는 궤적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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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pe Theory and Materialism:

A Longitudinal Analysis of Perfectionism and

Self-Esteem Among Young Adult Women

Kyoung Ok Seol     Min Kyung Park     EunJi Ahn     Jiyoung Kim     Sang Eun Baek

Ewha Woma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psychological procedures that explain one’s pursuit of materialism. We 

employed Donnelly et al.’s (2016) application of the Escape Theory to Materialism. The first step is having 

unrealistic and overly high standards of life, as measured by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The second step 

is the development of a negative perception of the self for not meeting high standards, as measured by low 

self-esteem. We hypothesized that initial and decrease of self-esteem over time would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initial and increase in materialism. A total of 571 young adult 

women completed surveys four times over one and a half years. Cross-sectionally, low self-esteem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materialism at time 1. Longitudinally, we only found 

that as self-esteem lowered over time there was an increase of materialism. Materialism is an important variable 

to understand Korean young adult women’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mental health. These results provided 

understanding of how Korean young adult women reinforce materialism over time.

Key words : Materialism, self-esteem,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escape theory, parallel process medi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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