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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신경성 폭식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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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 526명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와 신경성 폭식의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

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도구는 신경성 폭식증 검사 개정판(Bulimia Test Revised; 

BULIT-R),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PPS)였다. 상관분석을 통해 연구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

며,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완벽주의와 신경성 폭식의 관계에서 지각

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다차원적 완벽주의, 지각된 스트레스, 

신경성 폭식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많

았으며, 지각된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신경성 폭식을 많이 했다. Macro 분석 결과, 지각된 스

트레스가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신경성 폭식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신경성 폭식에 직접 영향

을 미칠 뿐 아니라 지각된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인 부정적 지각을 매개로 신경성 폭식에 간

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각된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인 긍정적 지각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신경성 폭식의 후속 연구 및 치료를 위한 시

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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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성 폭식증(Bulimia nervosa)은 섭식장애의 

한 종류로, 반복적인 폭식 삽화와 그 뒤에 따

르는 부적절한 보상 행동(예; 구토, 하제나 이

뇨제의 사용, 금식, 지나친 운동 등), 체형과 

체중이 자기 평가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이 핵심특징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DSM-5에 따르면, 폭식은 일정 시

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양보다 분명

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말하며, 

통제력의 상실을 동반한다. 신경성 폭식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평가하는데 체형과 체중

을 지나치게 중시하므로 체중 증가를 막기 위

한 부적절한 보상 행동을 보인다. 신경성 폭

식증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더 흔하고, 후

기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 사이에 주로 발

병한다. 신경성 폭식증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

신의 비정상적인 섭식태도를 수치스럽게 여기

면서 증상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신경성 폭

식증을 겪고 있는 사람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섭식장애 클리닉에 오는 환자 중 절반은 진

단기준 중 일부만 만족시키는 준임상군에 해

당한다(Stice, 20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6)

에 따르면, 섭식장애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내

원한 환자는 여성이 79%로 남성(21%)보다 3배 

이상 많고, 20∼24세 사이의 여성이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신경성 폭식증 검사 개정판

((Bulimia Test Revised; BULIT-R)을 사용해서 여

자 대학생의 신경성 폭식증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의 12%가 신경성 폭식 경

향의 분류 기준인 88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정진영, 2016). 동일한 척도를 사

용한 이혜진(2017)의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

의 10%가 신경성 폭식 경향에 해당하여서 신

경성 폭식의 문제를 겪는 여자 대학생의 비율

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신경성 폭식은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거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지 

못할 때 많이 나타난다(윤화영, 1996; 이미현, 

채규만, 2012; 이상선, 2007). 폭식 행동을 하

는 사람들은 정서 조절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

거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분노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한다(정희진, 2015; 

Abraham & Beumont, 1982; Brytek-Matera, 2008; 

Heatherton & Baumeister, 1991; Meyer, Leung, 

Waller, Perkins, Paice, & Mitchell, 2005; 

Whiteside, Chen, Neighbors, Hunter, & Larimer, 

2007).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나 자기 비난도 

폭식과 부적절한 보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자기 평가에서 신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폭식 행동을 

많이 한다(이상선, 오경자, 2005; Hennegan, 

Loxton, & Mattar, 2013).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폭식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

다(손은정, 2010; 정진영, 이훈진, 박세란, 2019; 

Dunkley, Masheb, & Grilio, 2010; Moradi, Dirks, 

& Matteson, 2005; Santor & Yazbek, 2006; 

Taranis & Meyer, 2010). 신경성 폭식증을 보이

는 환자들은 성격적으로 충동 통제의 어려움

을 보인다(이상선, 1993; 이진희, 1999; Keel & 

Mitchell, 1997). 강렬한 정서를 경험할 때 충동

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성인 정서조급성은 부정

적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 폭식 행동을 하게 

만드는 반면(변지애, 이주영, 2016; 정진영, 

2016),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순간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은 폭식 행동을 줄여준다(장은

영, 한덕웅, 2007; 조혜진, 권석만, 2011).

특히, 완벽주의(perfectionism)는 신경성 폭식 

및 이상 섭식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완

벽주의는 과도하게 높고 엄격한 기준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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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경향성을 말한다(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완벽주의는 신경성 폭식증

의 주요한 예측 변인이며(김희영, 1998; 서민

정, 손정락, 2015; 손은정, 2011; 이현정, 2010; 

Bastiani, Rao, Weltzin & Kaye, 1995; Joiner, Jr. 

Heatherton, Rudd, & Schmidt, 1997; Lilenfeld, 

Wonderlich, Riso, Crosby, & Mitchell, 2006), 여자 

고등학생의 이상 섭식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이혜련, 김정민, 2008). 완벽주의 성

향이 있는 섭식장애 환자들은 회복 후에도 완

벽주의 성향을 지속적으로 보인다(Srinivasagam, 

Kaye, Plotnicov, Greeno, Weltzin, & Rao, 1995; 

Sutandar-Pinnock, Blake, Carter, Olmasted, & 

Kaplan, 2003). 신경성 폭식증 환자들은 자신의 

몸매와 체중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엄격한 기

준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자신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자신이 기대하는 몸매와 체중의 

기준을 달성하려고 노력한다(Garner, Olmsted, 

Polivy, & Garfinkel, 1984). 이들은 과도한 이상

적 기준을 추구하면서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자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신체를 비교하

여 폭식 행동을 하게 된다(Schutz, Paxton, & 

Werheim, 2002; Waytt & Gilbert, 1998). 완벽주

의 성향으로 인해 체중조절에 조금만 실패해

도 쉽게 좌절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

상적인 섭식 행동을 하는 것이다.

Hewitt와 Flett(1991b)는 기존에 연구된 완벽

주의가 개인의 자기(self) 인지에만 초점을 맞

추고 대인관계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던 점

을 지적하면서 다차원적인 완벽주의의 개념을 

제안했다. 이들은 완벽주의를 ‘자기지향 완벽

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

된 완벽주의’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자기

지향 완벽주의는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워 자

신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이고, 타인지향 완

벽주의는 타인에게 완벽함과 비현실적인 기준

을 적용하여 타인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

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는 타인이 자기에게 과도한 기준과 기대를 지

니고 있다고 여기며 이를 달성하려고 노력하

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다차원적 완벽

주의의 하위 차원들은 섭식 문제와 관련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

벽주의는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오경자, 정현강, 2008; 

이상선, 2007; Cockell, Hewitt, Seal, Sherry, 

Goldner, Flett, & Remick, 2002; Hewitt, Flett, & 

Ediger, 1995).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연구들에 따라 다른데, 신경성 식욕부진증 및 

신경성 폭식증 모두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으며(김하영, 박기환, 2009; 오경자, 정현강, 

2008; 이수현, 2005; Hewitt et al., 1995), 신경

성 폭식증과의 관련성만 확인된 연구도 있고

(김지윤, 하은혜 2013; 김하영, 박기환, 2009; 

Hewitt et al., 1995), 신경성 폭식증과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도 있다(이상선, 2005).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섭식 문제의 관련성은 대부분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김지윤, 

하은혜 2013; 이상선, 2005; 최진영, 2000; 

Cockell et al., 2002; Hewitt et al., 1995), 거식 

성향 집단에서 타인지향 완벽주의가 높게 나

타난 연구가 있으며(이수현, 2005; 이현정, 

2010),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

된 완벽주의가 모두 신경성 폭식증에 미친다

는 연구 결과도 있다(오경자, 정현강, 2008).

신경성 폭식증 환자들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지향 완벽주의에서 높은 점수

를 보이는 것은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

고, 자신을 엄격하게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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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이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섭식을 억

제하거나 거식과 폭식 행동, 구토 등을 해서

라도 마른 몸매를 유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인

정받고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싶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Anthony & Swinson, 1998; 

Conroy, Kaye, & Fifer, 2007). 그러나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각 차원들과 신경성 폭식의 관련

성이나 영향력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일관되

지 않고, 일부 연구들(김하영, 박기환, 2009; 

손은정, 2013; 손은정, 양난미, 김상원, 2010; 

이다운, 김종남, 2017)은 다차원적 완벽주의에 

속하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

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차원들을 모

두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각 차원들이 신경

성 폭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

신경성 폭식은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받는

다. 스트레스는 개인의 자원이나 역량을 넘어

서는 상황적 요구에 접할 때 발생한다(Coyne 

& Lazarus, 1980; Holroyd, 1979). 폭식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고통스러운 심리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폭식 행동을 선택한다(김정욱, 

2000). 개인적인 스트레스나 학교 및 사회 환

경 스트레스, 가족 스트레스 등은 폭식 행동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은정, 2004; 안귀여

루, 2011), 예를 들면,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학생들은 섭식 욕구가 증가하

고 음식 섭취량이 늘어나며, 폭식 행동을 많

이 한다(박유정, 이지연, 2009; Macht, Haupt, & 

Ellgring, 2005). 폭식 행동을 보이는 여성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대처방식으로 

폭식을 한다(Grilo, Shiffman, & Carter-Campbell, 

1994). 즉, 과도한 스트레스는 신경성 폭식증

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Cohen 등(1983)은 스트레스의 양보다는 스트

레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스트레스

를 지각하는 정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같은 

상황과 사건이라도 개인의 평가와 관점에 따

라 지각되는 스트레스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Weinstein, Brown, & Ryan, 2009). 스트레스를 

통제 가능한 도전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부정

적인 감정을 덜 경험하고, 문제에 초점을 맞

춘 대처행동을 더 효과적으로 한다. 실질적인 

통제 가능성과 상관없이 통제할 수 있다는 평

가가 부정적 감정을 줄여준다(Alloy & Clements, 

1992). 이에 비해 스트레스를 위협으로 지각하

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러한 감정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문제에 초

점을 맞춘 대처행동을 방해한다(Miller, 1980).

Cohen 등(1983)은 스트레스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각된 스트레스 척

도(Perceived Stress Scale; PSS)를 개발했으며, ‘긍

정적 지각’과 ‘부정적 지각’의 2요인 구조를 

확인하였다(Cohen & Williamson, 1988). 긍정적 

지각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을 예측가능

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극복할 수 있다고 지

각하는 것이며, 부정적 지각은 스트레스를 개

인의 역량을 넘어서 예측불가능하고 통제하기 

어려우며 압도당하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 척도를 타당화한 박준호와 서영석

(2010)에 따르면, 긍정적 지각과 부정적 지각 

간에는 상관이 낮고, 부정적 지각은 우울이나 

불안 및 부정적인 정서와 상관이 높은 반면 

긍정적인 정서와는 관련이 없으며, 긍정적 지

각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보다는 긍정적인 정

서와 더 큰 관련성을 보였다. 따라서 두 요인

은 스트레스의 다른 측면들을 평정하는 서로 

독립적인 개념으로서, 점수를 독립적으로 활

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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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언은 개인이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과 스트레스에 압도

당하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

며, 그러한 지각이 신경성 폭식에 미치는 영

향력도 다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스트레스와 섭식문제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

구들은 주로 스트레스의 양에 초점을 맞춘 경

우가 많았다. 또한, 지각된 스트레스와 섭식문

제의 관련성을 다룬 일부 연구(윤정민, 심은정, 

2019)는 하위 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점수

만을 사용하고 있어서 각 요인의 영향력을 비

교하기가 어렵다.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스트레스가 신경성 폭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 지

각과 부정적 지각의 영향력을 비교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신경성 폭식 문제를 예방하

고 완화하기 위해 치료적으로 개입할 경우, 

스트레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접근 방

식과 스트레스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둔 접근 방식의 효과는 다를 수 있

기 때문이다.

한편,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완벽주의는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소영호, 정주혁, 2010; 이미화, 류

진혜, 2002; 함경애, 김미옥, 최영옥, 천성문, 

2012). 완벽주의자는 스스로 내면화하고 있는 

날씬함에 대한 이상과 사회적으로 이상화된 

체형을 완벽하게 성취하고자 한다. 주위의 높

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무리한 노력을 하는 

사람은 불만족스러운 기분을 해소하는 것 외

에도 엄격한 식이제한을 통해 스스로 조절

하는 능력과 자신감을 얻고자 한다(Wilson & 

Fairburn, 1993). 이들은 내면화된 기준이나 목

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하는 목

표를 이루는 것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높은 

기준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압박감을 느

낀다. 엄격한 자기 평가로 인해 실패를 경험

하면 좌절하고 자신을 비난하기 쉽다. 이러한 

완벽주의적인 행동은 상황적 요구를 개인의 

역량으로 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김현정, 손정락, 2007; Chang, 

Watkins, & Banks, 2004; Dunkley & Blankstein, 

2000; Dunkley, Zuroff, & Blankstein, 2003). 완벽

주의 성향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완벽

주의 행동은 스트레스 반응을 악화시키기 때

문에 완벽주의자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

을 경험한다(Hewitt & Flett, 1991b). 특히, 부적

응적인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유경나, 강민주, 2011; 

Flett & Hewitt, 2002). 즉, 완벽주의자는 스스로 

규정한 날씬한 몸매와 이상적인 체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압박감과 좌절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Hewitt와 Flett(1991b)가 제안한 다차원적 완

벽주의와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도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면,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권혜경, 김정규, 2015; 이미화, 류진혜, 

2002, 함경애 등, 2012).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스트레스를 증

가시켰다(이미화, 류진혜, 2002). 그에 반해 사

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력을 확인하지 못한 연구 결과도 있다

(함경애 등, 2012). 이처럼 다차원적 원벽주의

의 각 차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선

행연구들에서 일관되지 않고, 일부 연구(권혜

경, 김정규, 2015)는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한 

차원만을 다루고 있어서 다른 차원들이 스트

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기 어렵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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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완벽주의와 섭식장애에 관한 연구들은 완벽

주의가 신경성 폭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각된 스트레스도 신경성 폭식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완벽주의와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 간에 밀접

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기초하면, 완벽주의 

성향이 스트레스를 심화시키고, 이를 줄이기 

위해 신경성 폭식과 같은 역기능적인 섭식행

동이 나타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완벽주

의가 신경성 폭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각된 스트레스를 매개로 신경성 폭

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완벽주의의 각 차원이 지각된 스트레스나 

신경성 폭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선행연구들에

서 일관되지 않고, 일부 연구들은 완벽주의의 

세 가지 차원을 모두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성 폭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완벽주의의 각 

차원들이 신경성 폭식과 지각된 스트레스의 

두 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 지각의 부족과 부정적 지각의 과다가 

신경성 폭식에 미치는 영향력도 비교하여 살

펴본다면 여자 대학생의 신경성 폭식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시사점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차원적 완벽주의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신경성 폭식을 준거변인으

로 하여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고자 하였으며, 완벽주의의 각 차원인 자기

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적으

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각각 긍정적 지각과 부

정적 지각을 매개로 신경성 폭식에 미치는 영

향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 지각된 스트레스, 신

경성 폭식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완벽주의

는 지각된 스트레스를 매개로 신경성 폭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K광역시와 J도에 위치

한 4곳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531명이

었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5명의 자

료를 제외하고 526명(평균연령 20.18세, SD= 

1.36)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체

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저체중이 

92명(17.5%), 과체중 이상이 99명(18.8%)이었고, 

정상체중은 295명(56.1%)이었다.

연구 도구

신경성 폭식증 검사 개정판

신경성 폭식증 검사 개정판(Bulimia Test 

Revised; BULIT-R)은 Smith와 Thelen(1984)이 개

발하였으며, Thelen, Farmer, Wonderich와 Smith 

(1991)가 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윤화영

(199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36문항

이며, 폭식행동을 측정하는 28문항과 체중조

절 행동을 측정하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체중조절을 측정하는 8문항은 점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Thelen, et al., 1991) 폭

식행동을 측정하는 28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평정하고, 점수 범위

는 28∼1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경성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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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화영(1996)

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는 .93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는 Hewitt과 Flett(1991a)

가 개발하였고, 이미화(2001)가 번안하였으며,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지향 완벽주

의’는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타인

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부과하고 해내도록 

기대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

의’는 타인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부과하고 엄격하게 평가하며 수행하도록 기대

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각 차원별로 15

문항씩 총 45문항이고, 각 문항에 대해 7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의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미화

(200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는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89, 타인지향 완벽주의 

.74,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71이었으

며 전체는 .89였다. 본 연구에서 자기지향 완

벽주의는 .90,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79, 사회

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82였으며, 전체는 

.90이었다.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PSS)는 Cohen 등(1983)이 개발하고 박준호와 서

영석(2010)이 타당화하였다. 총 10문항이고, 5

점 척도로 평정하며, ‘긍정적 지각’과 ‘부정적 

지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지각은 

스트레스 사건들을 예측할 수 있고, 적절히 

통제할 수 있으며,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

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부정적 지각

은 스트레스를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으며, 압도당하는 것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긍정적 지각 요인은 역채점을 하며, 

두 요인의 점수를 합산하여 전반적인 스트레

스 수준을 평가한다. 

그러나 박준호와 서영석(2010)은 두 요인이 

스트레스의 다른 측면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

에 독립적으로 활용하고 해석하기를 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스트레스의 

총점을 산출할 때는 긍정적 지각 요인의 점수

를 역채점하였지만, 각 요인별로 분석할 경우

에는 역채점하지 않았다. 지각된 스트레스의 

총점의 범위는 0∼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 지각과 부정적 지각 요인의 점수 범위

는 각각 0∼20점이다. 긍정적 지각 요인의 점

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예측 가능하고, 통

제할 수 있으며,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 지각 요

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예측 불가

능하고 통제할 수 없으며 압도당하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준호와 서영석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는 긍정적 

지각 요인은 .74, 부정적 지각 요인은 .77이었

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 지각 요인은 .79, 부

정적 지각 요인은 .82, 전체는 .74였다.

연구 절차

본 연구는 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연구 

승인을 받았다(연구승인번호: 1040708-201805- 

SB-020). 설문조사는 K광역시와 J도에 있는 네 

곳의 대학교에서 2018년 8월 1일부터 8월 31

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각 대학교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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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에게 사전에 연락하

여 연구에 관해 설명한 뒤 협조 여부를 확인

하였다. 설문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

인 경우, 연구자가 해당 대학을 방문하여 강

의가 끝난 뒤 학생들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학생들을 대

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무

기명으로 이루어지고, 개인적인 비밀이 철저

하게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응답지 

문항을 작성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10∼15분 

정도였으며, 수집된 531명의 자료 중 특정 번

호에 계속해서 똑같은 답을 하였거나 답을 누

락한 5명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완벽주의

와 신경성 폭식의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

의 매개효과는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를 통해 분석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은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분석하였다. 부트스

트래핑 신뢰구간 검정에서 표본 수는 10,000이

며, 신뢰수준은 95%로, 95% 신뢰구간의 상한

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판정한다.

결  과 

체질량 지수에 따른 다차원적 완벽주의, 지각

된 스트레스 및 신경성 폭식의 차이

연구문제를 분석하기에 앞서 체질량 지수에 

따른 주요 변인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BMI 수준에 따라 자기지

BMI

F Tukey
0∼18.4

(저체중)

(n=92)

18.5∼22.9

(정상체중)

(n=295)

23이상

(과체중 이상)

(n=99)

다차원적 완벽주의 175.52(25.82) 176.44(24.64) 169.57(28.25) 2.7

  자기지향 완벽주의  67.34(11.58)  67.53(13.19)  63.02(14.04) 4.60* 3<1, 2

  타인지향 완벽주의  52.88( 9.32)  52.31( 9.21)  50.79(10.93) 1.30

  사회부과 완벽주의  55.30(10.52)  52.31( 9.21)  50.79(10.93) .67

지각된 스트레스  19.47( 5.49)  19.04( 4.87)  19.60( 4.86) .59

  부정적 지각  9.81( 3.42)  9.87( 3.60)  9.59( 3.44) .25

  긍정적 지각 10.58( 4.34) 11.20( 4.27)  10.26( 4.24) 2.10

신경성 폭식 50.52(17.38) 58.41(17.50)  64.46(15.16)  16.06**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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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BMI에 따른 연구 변인들의 차이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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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완벽주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 483)=4.60, p<.05). 사후검증 결과, 

저체중(M=67.34, SD=11.58)과 정상체중인 여

자 대학생(M=67.53, SD=13.19)이 과체중 이상

인 여자 대학생(M=63.02, SD=14.04)에 비해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BMI 수준에 따라 신경성 폭식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 483)=16.06, p<.001). 신경

성 폭식은 정상체중인 여자 대학생(M=58.41, 

SD=17.50)이 저체중인 여자 대학생(M=50.52, 

SD=17.38)보다 높았고, 과체중 이상인 여자 대

학생(M=64.46, SD=15.16)은 정상체중인 여자 

대학생보다 높았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지각된 스트레스 및 신경

성 폭식의 관계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지각된 스트레스, 신

경성 폭식의 관계를 살펴본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완벽주의는 신경성 폭식과 유의

한 상관을 보여서(r=.25, p<.001), 완벽주의 성

향이 높을수록 신경성 폭식을 많이 했다. 다

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 차원인 자기지향 완

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

된 완벽주의와 부정적 지각, 신경성 폭식 간

에도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지각된 스트레스

는 신경성 폭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신경성 폭식도 

많이 했다(r=.26, p<.001). 신경성 폭식과 지

각된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인 부정적 지각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r=.31, 

p<.001), 긍정적 지각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

았다(r=-.04, p=34). 완벽주의와 지각된 스트레

스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서 완벽주의 성

향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

다(r=.15, p<.01). 완벽주의는 지각된 스트레스

의 하위 요인인 부정적 지각(r=.30, p<.001) 및 

긍정적 지각(r=.09, p<.05)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완벽주의의 하위 차원인 자기

지향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와 부정적 지각, 긍정적 지각 간에도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부정적 

1 2 3 4 5 6 7 M SD

1 ― 174.40 25.93

2   .83***  66.38 13.18

3   .75***   .43***  52.05  9.70

4   .75***   .41***   .39***  55.97 10.32

5   .15**  -.07   .05   .41***  19.10  4.96

6   .30***   .15***   .14**   .42***   .76***   9.71  3.56

7   .09*   .26**   .07  -.17**  -.61**  -.05  10.93  4.27

8   .25***   .14**   .14**   .32***   .26***   .31***   -.04  58.07 17.48

주. 1: 완벽주의, 2: 자기지향 완벽주의, 3: 타인지향 완벽주의, 4: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5: 지각된 스트레스, 6: 부정적 지각, 7: 긍정적 지각, 8: 신경성 폭식. * p<.05, ** p<.01, *** p<.001. 

표 2.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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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만이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지각된 스트

레스의 하위 요인인 긍정적 지각과 부정적 지

각 간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신경성 폭식의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신경성 폭식의 관계에

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완벽주의와 신경성 폭식의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완벽

주의의 각 차원별로 Macro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신경성 폭식의 관

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신

경성 폭식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했다

(B=.08, p<.05).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지각된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인 부정적 지각(B=.12, 

p<.001)과 긍정적 지각(B=.25, p<.001)에 미치

는 간접효과도 유의했다. 부정적 지각이 신

경성 폭식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했지만

(B=.26, p<.001), 긍정적 지각이 신경성 폭식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04, 

p=.20).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부정적 지각과 

긍정적 지각을 매개로 신경성 폭식에 미치는 

총효과가 유의했다(B=.10, p<.01). 부트스트래

핑 검증 결과,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부정적 

지각을 매개로 신경성 폭식에 미치는 영향력

은 유의했지만(.01∼.06), 긍정적 지각의 매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03∼.01).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신경성 폭식의 관계에

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신경성 폭식의 관계에

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

과는 표 4와 같다. 타인지향 완벽주의가 신경

경로  B S.E. t

  직접효과 자기지향 완벽주의 → 신경성 폭식 .08 .03   2.57*

간접효과

자기지향 완벽주의 → 부정적 지각 .12 .04 3.55***

자기지향 완벽주의 → 긍정적 지각 .25 .04 6.08***

부정적 지각 → 신경성 폭식 .26 .04 7.00***

긍정적 지각 → 신경성 폭식 -.04 .03  -1.27

총효과
자기지향

완벽주의
→

부정적 지각, 

긍정적 지각
→

신경성 

폭식
.10 .03   3.30**

매개변수

간접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결과

간접효과 S.E.
95% 신뢰구간

BootLLCI BootULCI

부정적 지각  .03 .01  .01 .06

긍정적 지각 -.01 .01 -.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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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신경성 폭식의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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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폭식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B=.09, p<.05). 타인지향 완벽주의가 

부정적 지각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했으나

(B=.16, p<.001), 긍정적 지각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10, 

p=.09). 부정적 지각이 신경성 폭식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했으나(B=.26, p<.001), 긍정적 

지각이 신경성 폭식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

의하지 않았다(B=-.02, p=.43). 타인지향 완벽

주의가 부정적 지각과 긍정적 지각을 매개로 

그림 1.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신경성 폭식의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주. 경로계수는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임. *p<.05, **p<.01, ***p<.001.

경로  B S.E. t

  직접효과 타인지향 완벽주의 → 신경성 폭식 .09 .04   2.32*

간접효과

타인지향 완벽주의 → 부정적 지각 .16 .05 3.33***

타인지향 완벽주의 → 긍정적 지각 .10 .06   1.71

부정적 지각 → 신경성 폭식 .26 .04 7.12***

긍정적 지각 → 신경성 폭식 -.02 .03    -.79

총효과
타인지향

완벽주의
→

부정적 지각,

긍정적 지각
→

신경성 

폭식
.13 .04   3.18**

매개변수

간접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결과

간접효과 S.E.
95% 신뢰구간

BootLLCI BootULCI

부정적 지각  .04 .02  .01 .07

긍정적 지각 -.00 .00 -.0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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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신경성 폭식의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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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성 폭식에 미치는 총효과가 유의했다

(B=.13, p<.01). 부트스트래핑 결과,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신경성 폭식의 관계에서 부정적 

지각의 매개효과는 유의했으며(.01∼.07), 긍정

적 지각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01

∼.00).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신경성 폭식

의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신경성 폭식

의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사회적으로 부과

된 완벽주의가 신경성 폭식에 미치는 직접효

그림 2.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신경성 폭식의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주. 경로계수는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임. *p<.05, **p<.01, ***p<.001.

경로  B S.E. t

  직접효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 신경성 폭식 .21 .04 5.12***

간접효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 부정적 지각 .43 .04 10.51***

→ 긍정적 지각 -.21 .05 -4.02***

부정적 지각 → 신경성 폭식 .19 .04  4.88***

긍정적 지각 → 신경성 폭식 .01 .03 .24

총효과
사회 부과

완벽주의
→

부정적 지각,

긍정적 지각
→

신경성 

폭식
.29 .04  7.75***

매개변수

간접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결과

간접효과 S.E.
95% 신뢰구간

BootLLCI BootULCI

부정적 지각  .08 .02  .05 .12

긍정적 지각 -.00 .01 -.02 .01

***p<.001.

표 5.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신경성 폭식의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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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유의했다(B=.21, p<.001). 사회적으로 부

과된 완벽주의가 부정적 지각(B=.43, p<.001)

과 긍정적 지각(B=-.21, p<.001)에 미치는 간접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부정적 지각이 

신경성 폭식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했으나

(B=.19, p<.001), 긍정적 지각이 신경성 폭식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01, 

p=.81).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부정적 

지각과 긍정적 지각을 매개로 신경성 폭식에 

미치는 총효과가 유의했다(B=.29, p<.001). 부

트스트래핑 검증 결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

벽주의와 신경성 폭식의 관계에서 부정적 지

각의 매개효과는 유의했지만(.05∼.12), 긍정적 

지각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02∼.01).

논  의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지각

된 스트레스, 신경성 폭식의 관련성을 살펴보

고, 완벽주의와 신경성 폭식의 관계에서 지각

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완벽

주의와 신경성 폭식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신경성 폭식도 

뚜렷했다. 선행연구들(이수진, 장혜인, 2017; 

Bardone-Cone, 2007)과 마찬가지로, 완벽주의 성

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부

합하지 못할 경우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

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벗어나

기 위해 폭식 및 하제 사용과 같은 역기능적

인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완벽주의의 차

원별로 보면,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모

두 신경성 폭식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

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신경성 폭식증의 관련성을 보여준 연구들(김

지윤, 하은혜 2013; 오경자, 정현강, 2008; 최

진영, 2000; Hewitt et al., 1995)과 일치했지만, 

자기지향 완벽주의 및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신경성 폭식의 관련성을 다룬 선행연구들과는 

차이를 보인다(김지윤, 하은혜, 2013; 오경자, 

정현강, 2008; 이상선, 2005; 최진영, 2000). 자

기나 타인에게 과도한 기준을 세우고 엄격하

게 평가하는 경향성이나 사회적으로 부과된 

그림 3.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신경성 폭식의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주. 경로계수는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임.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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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기준과 기대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성들은 모두 신경성 폭식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는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섭

식문제의 관련성을 연구할 때는 어느 한 차원

이 아니라 모든 차원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각된 스트레스와 신경성 폭식 간에는 유

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스트레스와 섭

식장애의 관련성을 다룬 선행연구들(박유정, 

이지연, 2009; 안귀여루, 2011; Cooper, Okamura, 

& McNeil, 1995; Grilo, et al., 1994)과 맥락을 

같이 한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대처방식으로서 폭식을 

사용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통제감을 찾기 위

한 방편으로 폭식을 시도한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지각된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 중 부정

적 지각은 신경성 폭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긍정적 지각과 신경성 폭식의 상

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지각된 스트레스 하위 

요인과 섭식장애의 관련성을 비교한 선행연구

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기

는 쉽지 않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 지

각(스트레스를 통제와 예측이 가능하고 압도

당하는 것으로 지각)이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

적 지각(스트레스를 통제와 예측이 가능하고 

압도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에 비해 신경성 

폭식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

한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 지각과 

부정적 지각 간의 상관이 -.07로 유의하지 않

게 나타나서 두 요인이 독립적이라는 연구(박

준호, 서영석(2010)를 지지하고 있으며, 후속 

연구들에서는 지각된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과 

신경성 폭식 간의 관련성을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완벽주의는 지각된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을 

보여서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이는 완벽주의와 스트레스의 

관계를 보여준 선행연구(김지현, 박기환, 2010; 

유경나, 강민주, 2011; Hewitt & Flett, 1993; 

Flett & Hewitt, 2002)의 결과와 유사하다. 완벽

주의의 하위 차원과 지각된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과의 관련성도 확인하였다. 자기지향 완

벽주의는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 지각 뿐 아

니라 긍정적 지각과도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

할수록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없다고 지각하

지만, 그와 동시에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

는 것으로 지각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에 비해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스트레

스에 대한 부정적 지각만이 정적 상관을 보였

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부정적 지

각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긍정적 지각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타인에게 완벽한 기준

을 요구하는 것 뿐 아니라 타인이 부과한 높

은 기준을 달성하려는 성향이 높을수록 스트

레스에 압도당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지

각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지

향 완벽주의가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권혜경, 김정규, 2015; 이미화, 류진혜, 2002, 

함경애 등, 2012) 및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사

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스트레스를 증가

시킨다는 연구(이미화, 류진혜, 2002)와 부분적

으로 일치한다. 이 연구들은 이를 완벽주의의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대

한 부정적 지각이 많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순기능과 역기능의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스트

레스에 대한 개인의 지각 차이를 비교하여 이

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신경성 폭식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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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

과,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했다. 다차원적 완벽

주의의 세 차원인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

향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모두 신경성 폭식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

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 지각을 매개로 

신경성 폭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러한 결과는 완벽주의적 성격이 신경성 폭식

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경험하

는 스트레스를 통제하지 못하고 압도당하는 

것으로 지각하게 함으로써 신경성 폭식이 심

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스스로 정

한 기대나 목표 뿐 아니라 날씬하고 이상적인 

몸매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갖고 있는 완벽주

의가 신경성 폭식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완

벽주의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상황을 통제 불가능하고 압도

당하는 것으로 지각하게 하여 신경성 폭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 지각과는 달리 긍

정적 지각의 매개효과는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세 차원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자

기지향 완벽주의와 타인지향 완벽주의, 그리

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지각하지 못하게 하여

서 신경성 폭식이 야기되거나 심화된 것은 아

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신경성 폭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 지각과 부정적 지각의 매개효과

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다

만, 본 연구의 결과는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신경성 폭식의 관계를 연구하거나 치료적으로 

접근할 때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 지각

과 부정적 지각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박준호와 서영석(2010)은 지각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정적 측면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측면을 증가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지

각된 스트레스가 신경성 폭식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거나 신경성 폭식을 예방하고 치료

하기 위한 개입의 측면에서는 다른 접근이 필

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 지각의 부재보다는 스트레스를 압도당

하는 것으로 여기는 부정적 지각이 신경성 폭

식을 이해하는 데에 보다 중요하며, 신경성 

폭식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대

한 긍정적 지각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부정적 

지각을 줄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완벽주의자는 통제하기 어려운 결과를 위협

적으로 지각하며(김현정, 손정락, 2007), 경직

된 태도로 인해 실패 자극에 쉽게 점화되고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다(조현주, 현명호, 2011). 

즉, 상황이나 문제를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

고, 사건의 변화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용 가능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인

식하는 인지적 유연성은 스트레스 해소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현예, 조현주, 2016). 

따라서 완벽주의자들의 신경성 폭식을 완화하

기 위해서는 문제의 통제 가능성과 변화 가능

성을 재평가하게 함으로써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은 폭식 행동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윤정, 손정락, 2010). 프

로그램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스트

레스를 통제 가능한 것으로 지각하도록 도와

주는 것보다는 스트레스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세 차원 중 사회적으

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신경성 폭식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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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모형이 다른 차원

들의 모형보다 신경성 폭식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폭식 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사회적으로 부과

된 완벽주의가 제안된 점과 유사하다(김하영, 

박기환, 2009; 손은정, 2010; Bardone-Cone, 

Abramson, Vohs, Heatherton, & Joiner, 2006; 

Bardone-Cone, Weishuhn, & Boyd, 2009). 사회적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타인이 자신에게 높

은 기준을 부과하고 엄격하게 평가하며 수행

하도록 기대한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사회적

인 기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완벽주의자는 스

트레스를 예측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으며 

압도당하는 것으로 지각하고, 그로 인해 신경

성 폭식을 뚜렷하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에게 날씬해질 것을 요구하고, 마른 

체형의 여자가 성적 매력을 지닐 뿐 아니라 

자기 통제를 잘하는 유능한 여자라고 인식하

는 현대사회의 풍토나 미디어의 영향을 반영

하고 있다. 사회적 압력은 ‘말라야 한다.’는 기

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감

을 느끼게 하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통제감

을 유지하고자 신경성 폭식을 선택하게 한다. 

한편,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적응적 완벽주

의로 분류되어 우울이나 부적 정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김민선, 최영희, 석분옥, 

백근영, 이동귀, 2009; 김지현, 박기환, 2010; 

이기종, 2006). 본 연구에서는 자기지향 완벽

주의가 신경성 폭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

해서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폭식 행동의 관련

성을 다룬 선행연구들(이혜련, 김정민, 2008; 

Bardone-Cone et al., 2006; Butterfield & LeClair, 

1988)을 일부 지지해주고 있다. 타인지향 완벽

주의 역시 신경성 폭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다. 이는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폭식 행동과의 

상관이 유의하더라도 인과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이현정, 이승연, 2016; 박사

라, 2018)와는 다른 것으로, 타인에게 완벽함

을 요구하는 성격적인 경향성도 신경성 폭식

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신경성 폭

식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이는 여자 대학생의 신경성 폭식 문제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높은 기대, 타인이 부과한 엄격한 기준

을 달성해야한다고 여기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완화하는 것 외에도 스트레스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

한, Hewitt과 Flett(1991a)가 제안한 자기지향 완

벽주의와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

과된 완벽주의의 세 차원이 지각된 스트레스

를 매개로 신경성 폭식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분석함으로써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각 차원들

의 영향력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지각된 스트레스에 관한 일부 

선행연구들은 이 척도의 하위 요인 간에 상관

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차원으로 분석하

여서 섭식문제에 미치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

여주지 못하였다(조현주, 현명호, 2011; 하정, 

안현의, 2013; 허연주, 이민규, 2015). 본 연구

는 지각된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인 긍정적 지

각과 부정적 지각이 신경성 폭식에 미치는 영

향을 따로 분석함으로써 신경성 폭식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고 긍정적 

지각과 부정적 지각의 2요인 구조를 확인한 

연구자(Cohen et al., 1983; Cohen & Willi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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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는 긍정적 지각 요인의 점수를 역채점하

여 합산점수를 사용하라고 제안했다. 지각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

들(김영희, 문현주, 2017; 남수현, 황보영, 2017; 

허연주, 이민규, 2015; 허지애, 김정문, 2017)이 

하위 요인에 따른 분석을 하지 않고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의 총점만을 사용한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도구를 국

내에 타당화한 박준호와 서영석(2010)은 두 요

인의 점수를 독립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다. 이들은 ‘긍정적 요인’의 점수를 역

채점하여 사용하였지만, 후속 연구들에서 이

렇게 할 경우에는 ‘긍정적 지각 결여’로 명명

하여 사용하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의 합산점수를 산정할 

때만 긍정적 지각 요인의 점수를 역채점하였

고, 부정적 지각과 긍정적 지각 요인을 따로 

분석할 경우에는 긍정적 지각 요인의 점수를 

역채점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긍정적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때는 

이러한 점수 산정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해

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신경성 폭식증 환자군

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임상군에서

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 섭식문제를 겪

고 있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

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프로그램 전후에 섭

식문제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지각된 스트레스

의 매개효과를 더욱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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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bulimic behavior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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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i Yeongmi Mind Counseling Center            Do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bulimic behavior in 526 female university students. Research instruments were 

follows: the Bulimia Test Revised; BULIT-R, th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 and the 

Perceived Stress Scale; PPS.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research variables were 

examined. And using the SPSS PROCESS Macro of Hayes (2013),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stress in perfectionism and bulimic behavior were verified.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perceived stress, and bulimic behavior. The 

higher the perfectionism behavior, the more perceived stress was, and the more perceived stress, the more 

bulimic behavior was. Macro analysis showed that perceived stres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bulimic behavior. Self-oriented perfectionism, other-oriented 

perfectionism,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had a directly affect bulimic behavior, and as the 

negative perceptions which is a sub-factor of perceived stress, it had an indirect effect on bulimic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erception, which is a sub-factor of perceived stress, was not 

significant. Finall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and the follow-up study and treatment of bulimic 

behavior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were suggested.

Key words :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perceived stress, bulimia nervosa, eating disor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