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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의 사회비교경향성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SNS 셀피행동의 매개효과⁎

 서  지  혜†        장  혜  인‡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20대 여성의 사회비교경향성이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SNS 셀피행

동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자 대학생 144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

지를 사용하여 사회비교경향성, SNS 셀피행동, 이상섭식행동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비교경향성이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반적인 SNS 셀피행동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섭식문제에 취약

한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는 심리적, 사회문화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SNS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에서의 특정 행동의 영향력을 확인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20대 여성들의 이상섭식행동에 대한 예방 및 개입에

서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이 효과적인 표적일 수 있다는 임상적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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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섭식행동은 섭식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지표로써, 섭식을 제한 또는 거부하는 절식행

동,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폭식행동, 그

리고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 음식물을 통제

하며 섭취하는 섭식통제로 구성된다(Garner, 

Olmsted, Bohr, & Garfinkel, 1982). 이러한 이상

섭식행동은 신체 및 심리적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정상섭식행동과 

섭식장애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오랜 시

간 반복될 경우,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폭식장애 등과 같은 섭식장애로 발전

할 가능성이 높다(Mintz, O’Halloran, Mulholland, 

& Schneider, 1997). 특히 20대 여성은 신체적 

외모와 같은 영역에 기반하여 자기 가치를 형

성하기 때문에 외모 관련 영역에 굉장한 노력

을 들이며(Crocker & Wolfe, 2001), 가정과 학교

라는 틀에서 벗어나 식사량을 자율적으로 결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섭식행동에 더욱 취

약할 수 있다(김은하, 이신영, 2016). 실제로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섭식장애 환자가 

49.9% 증가하였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4배 

더 많았으며 그중 20대 여성이 가장 많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남인순 국회의원실, 2023). 이

를 고려할 때, 앞으로 한국 성인 초기의 여성

에서 섭식장애가 중요한 심리적 문제로 대두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0대 여성의 이상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이해하고 이상섭식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때, 이

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박윤영, 이소연, 2019)에서 BMI와 같은 

신체 관련 변인에 비해 심리 관련 변인과 사

회문화 관련 변인이 이상섭식행동에 유의미하

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에 주목하였다.

먼저, 이상섭식행동과 관련된 주요한 심리

적 요인으로 사회비교경향성이 있다(Morrison 

et al., 2003). 사회비교경향성이란 자신의 능력

이나 의견, 태도, 행동 등 여러 측면에서 자신

과 타인을 자주 비교하는 개인의 기질적 성향

으로, 사회적으로 비교하려는 경향성이 강한 

사람들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타인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 혹은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에 대해 관심

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성격적 기질

을 말한다(Gibbons & Buunk, 1999; 조규판, 장

은영, 2009). 이러한 사회비교경향성의 개념은 

사회비교이론에서 나온 것으로, 사회비교이론

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능력 및 

의견을 평가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데,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객관적 

기준이나 타인과의 비교와 같은 주관적 기준

을 사용한다(Festinger, 1954). 한편, 여러 연구

에서 사람들은 객관적 기준보다도 사회비교 

정보에 주의를 더 기울이고, 상대적인 기준으

로 자신을 정의하고자 한다는 것이 나타났다

(Campbell, Fairey, & Fehr, 1986; Levine & Green, 

1984; Klein, 1997). 즉, 객관적 기준의 유무와 

무관하게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 할 때 타인과의 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비교를 하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으

로 낮은 자존감이나 불안정한 자기개념과 같

이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Gibbons & 

Buunk, 1999; Campbell, 1990), 이러한 불확실성

으로 인해 생기는 확실함에 대한 지속적인 선

호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더 민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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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한다는 특징을 가진다(Vitousek & Hollon, 

1990). 이러한 특징들은 섭식장애에서도 일반

적으로 보이는 특징으로(Williams et al., 1993; 

Mintz & Betz, 1988), 섭식장애 증상을 보이는 

개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자신을 비교함으로

써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Corning, 

Krumm, & Smitham, 2006). 실증적으로도 사회

비교경향성이 섭식장애 증상을 보이는 여성과 

보이지 않는 여성을 구별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Corning et al., 2006),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을수록 폭식행동 및 섭식제한과 같은 섭식

장애 증상(Morrison et al., 2003; Saunders, Eaton, 

& Fitzsimmons-Craft, 2019) 및 신체 이미지 관

련 염려(Thompson & Bardone-Cone, 2022)와 신

체불만족(Gilbert & Meyer, 2003; Fitzsimmons- 

Craft, Bardone-Cone, & Harney, 2012a)을 더 많

이 보고하는 것이 나타났다.

그러나 섭식과 관련한 사회비교 연구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에서 사회비교

가 더 자주 일어난다는 사회비교이론(Festinger, 

1954)에 근거하여 주로 섭식장애와 관련된 영

역인 외모, 섭식 및 신체 관련 사회비교에 초

점을 맞추어 제한된 영역에서의 사회비교가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사회비교경향성을 이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타인의 반응과 같은 사회비교 정보

에 대한 주의가 이상섭식행동에 유의미한 정

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Bachner-Melman, 

Watermann, Lev-Ari, & Zohar, 2022)를 고려했을 

때, 섭식에 국한된 영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사회비교 정도가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비교경향성은 여러 측면에서의 개인의 사

회비교 정도를 나타내는데(Gibbons & Buunk, 

1999), 따라서 이는 외모, 섭식 및 신체와 같

은 제한된 영역에 대한 사회비교에 비해 보

다 포괄적인 개념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사회비교경향성과 외

모, 섭식 및 신체비교 간 유의한 정적 상관

이 보고되었고(Fitzsimmons-Craft et al., 2012a; 

Fitzsimmons-Craft et al., 2012b), 사회비교경향성

이 높을수록 신체비교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

나(김혜원, 이지연, 2016) 이상섭식행동의 위험

요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사회비교경향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요인에 대한 효과크기는 미디어, 또래, 

부모 순으로 크게 나타났는데(박윤영, 이소연, 

2019), 최근에는 전통적인 미디어인 TV 혹은 

잡지를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인 SNS가 대체하

고 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란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하고, 의

사소통을 도와줌으로써 웹상에서 사회적 관계

망을 확장시키는 플랫폼을 의미한다(Boyd & 

Eillison, 2007). SNS는 또래집단과 미디어의 영

향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상섭식에 대

해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Rodgers, 2016). 특히, 최근 국내에서 

SNS를 기반으로 거식증을 옹호한다는 의미인 

‘프로아나’와 같은 해시태그가 널리 사용되면

서, 최근 5년간 신경성 식욕부진증 진료를 받

은 인원이 29.9% 증가하였고, 이 중 11.1%가 

20대 여성임을 고려했을 때(남인순 국회의원

실, 2021), 국내 20대 여성의 이상섭식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SNS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NS는 사진 및 동영상을 올리거나 타인의 

게시물을 보거나 정보를 찾는 등 다양한 기능

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개인의 이용양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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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나타나는데(Smock, Ellison, Lampe, & 

Wohn, 2011), 이에 따라 전반적인 SNS 이용시

간보다도 특정 SNS 활동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Cohen, Newton-John, & Slater, 2018; 

Holland & Tiggemann, 2016). 특히 선행연구들

에 따르면, 모든 SNS 활동이 이상섭식행동으

로 이어지기보다는 외모 기반의 이미지 중심 

SNS 활동이 섭식 및 신체 이미지 관련 문제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보고되

었다(Cohen et al., 2017; Meier & Gray, 2014; 

Holland & Tiggemann, 2016). 외모 기반 이미지 

중심의 활동으로는 셀피(selfie)와 관련된 SNS 

활동을 생각해볼 수 있다. 셀피란 팔을 뻗어 

혹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촬영

한 사진을 의미하며(Kaur &Vig，2016)，한국식 

영어로 셀프카메라의 줄임말인 ‘셀카’로 불리

기도 한다. SNS는 일방향적으로 정보를 전달

하는 기존의 미디어와 달리 양방향적으로 다

양한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생산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를 수정 및 편

집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는데(송혜진, 오세

연, 2013; 오현숙, 2017), SNS 셀피행동은 이러

한 SNS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 한편, SNS 셀

피행동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시각적 형태

에 기반한 SNS 플랫폼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데, 국내 20대 여성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미지 기반 SNS는 인스타그램으로 보고되었다

(나스미디어,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

양한 SNS 플랫폼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의 이용

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SNS 셀피행동은 ‘셀피 찍기’, ‘셀피 올리기’, 

‘셀피에 대한 투자’, ‘셀피 보정’과 같이 SNS

에 셀피를 올리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

을 말한다(McLean, Paxton, Wertheim, & Masters, 

2015). 각각의 활동들을 살펴보면, 셀피 찍기

와 올리기는 셀피를 찍고 이를 SNS에 공유하

는 행동을, ‘셀피에 대한 투자’는 SNS에 올릴 

셀피를 고르거나 셀피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신경쓰는 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나타내며, 

‘셀피 보정’은 SNS에 올리기 전 셀피를 조

작 및 편집하는 것을 의미한다(McLean et al., 

2015). 셀피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셀피 찍기와 올리기는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

과 대학생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Guo et al., 2018; McLean, Jarman, & Rodgers, 

2019; Gioia, McLean, Griffiths, & Boursier, 2021), 

셀피를 찍고 올리는 것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습관적인 행동이자 창의적인 활동이며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음이 보고

되었다(Etgar & Amichai-Hamburger, 2017; Sung, 

Lee, Kim, & Choi, 2016). 이는 셀피 찍기와 올

리기가 SNS 사용자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

는 일반적인 셀피행동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셀피에 대한 투자와 셀피 보정은 자신

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고자 셀피를 

올리는 과정에서 셀피에 들이는 노력을 반영

한다(Chua & Chang, 2016; Terán, Yan, & 

Aubrey, 2020). 즉, 셀피에 대한 투자와 셀피 

보정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의

식하고 염려하여 나타나는 행동(Terán et al., 

2020; Nesi et al., 2021)이라는 점에서, 이를 타

인중심 셀피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섭식행동에 대한 SNS 셀피행동의 영향

력을 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셀피 찍기와 올

리기와 같은 일반적인 셀피행동은 이상섭식

행동에 혼재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셀피를 더 자주 찍고 공유하는 여성일

수록 체형과 몸무게에 대한 과대평가와 신체

불만족 및 섭식절제 행동을 더 많이 보고하

기도 하였으나(전소정, 성용준, 양은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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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Lean et al., 2015; Niu et al., 2020), 셀피 찍

기와 이상섭식행동 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

지 않기도 하고(Cohen et al., 2018) 셀피 올리

기의 빈도가 신체만족도 및 자존감을 정적으

로 예측하기도 하였다(Cohen et al., 2018; Kim, 

2020). 한편, 셀피에 대한 투자와 셀피 보정과 

같은 타인중심 셀피행동은 비교적 일관되게 

섭식 및 신체 관련 문제에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hen et al., 2018; 

Lonergan et al., 2020; Lee-Won, Joo, Baek, Hu, 

& Park, 2020).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셀피행

동이 미칠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셀피를 찍고 올리는 행위보

다도 셀피에 대한 투자와 셀피 보정과 같이 

셀피를 올리는 과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제안되었다(Gioia et al., 

2021; Bij de Vaate, Veldhuis, Alleva, Konjin, & 

van Hugten, 2018).

셀피에 대한 투자와 셀피 보정은 이상적인 

자기제시를 위한 수단으로(Chae, 2017; Bij de 

Vaate et al., 2018; Gioia et al., 2021), 올릴 셀피

를 고심해서 고르고 이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자신의 이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

회적인 미적 기준과 가깝게 만들기 위해 노력

하는데(Chua & Chang, 2016; Grogan, Rothery, 

Cole, & Hall, 2018), 이를 통해 여성은 자연스

레 마른 몸매와 같은 미적 기준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관찰자적 시각에서 바라보게 

된다(Lee & Lee, 2021; Cohen et al., 2018). 이후 

셀피에 대한 ‘좋아요’나 댓글 같은 즉각적인 

피드백에 의해 이러한 행동이 강화되는데, 이

에 따라 자기대상화가 강화될 수 있다(Boursier, 

Gioia, & Griffths, 2020a; Lamp, Culge, Silverman, 

Thomas, & Liss, 2019). 실제 여러 연구에서 셀

피에 대한 투자 및 셀피 보정과 자기대상화 

간 유의한 정적 관계가 보고되었는데(Cohen et 

al., 2018; Bell, Cassarly, & Dunbar, 2018), 이러

한 자기대상화는 신체감시나 외모에 대한 습

관적인 점검행동으로 나타나고(Manago, Ward, 

Lemm, Reed & Seabrook, 2015; Calogero, 2012), 

궁극적으로 여성의 섭식장애에 기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Schaefer & Thompson, 2018).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셀피에 대한 투

자 및 셀피 보정이 이상섭식행동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경험적으

로도 셀피 보정을 많이 하고 셀피를 올리기 

전 시간이 길수록 더 큰 신체관련 및 섭식문

제, 신체불만족, 폭식증상 및 마름내재화와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Boursier & Manna, 

2018; Lowe-Calverley & Grieve, 2018; McLean et 

al., 2015; Cohen et al., 2018), 20대 여성의 이상

섭식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셀피

행동을 함께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셀피에 대한 투자와 셀피 보정과 같

은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은 사회비교경향성

과 같은 개인적 성향으로 인해 활성화될 수 

있다.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

의 시선 및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Gibbons & 

Buunk, 1999)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더 긍정적

인 자아이미지를 SNS상에 표출하고자 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유은아, 최지은, 2015). 이때, 

외모적 매력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사회적으로 쉽게 수용될 수 있도

록 만들어 주는데(Reis et al., 1982), 따라서 사

회비교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SNS상에서 

완벽한 인상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특히 SNS는 자신의 모습을 전략적으로 편집

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

에(Mendelson & Papacharissi, 2010) 사회비교경향

성이 높은 사람들이 셀피를 올릴 때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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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모습을 드러내고, 사회적인 미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셀피를 선택 및 조

작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사회비

교경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셀피 보정을 자

주 하며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ang, 2019; Lee, 

2014).

사회비교경향성과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

의 관련성은 셀피 올리기의 동기에 대한 연구

들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사람들은 셀

피를 올릴 때 각자 다른 동기를 가지고 이를 

올리는데(Bij de Vaate et al., 2018; Sung et al., 

2016), 셀피를 통해 유명해지거나 자신이 추

구하는 모습을 제시하고자 이를 올리는 것은 

셀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로 볼 수 있다

(Boursier & Manna, 2018; Gioia et al., 2021). 이

러한 긍정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셀피를 올리

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

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올릴 셀피를 고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으며, 이상적인 모습을 

공유하고자 보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Boursier et al., 2020b; Gioia et al., 2021).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게 비

추어지는 자신의 모습에 민감하고 자신을 이

상적인 모습으로 제시하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Chae, 2017) 이들이 긍정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셀피를 올리고, 이에 따라 셀피를 올리기 전 

보정을 더 많이 하고 이를 고심해서 고르며, 

자신의 셀피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굉장

히 염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선행문헌들을 토대로 사회비교경향성

이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셀피행동은 다시 이상섭식행

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성격 

특성에서의 개인차를 지목한다(Gilliland, Kiss, 

Morrison, & Morrison, 2018; Fastoso, González-J 

iménez, & Cometto, 2021). 실험연구에서 역시 

실험환경에 의해 유발된 신체 및 얼굴 불만족

이 이후 셀피 보정의 빈도를 예측하지 못하였

는데, 이에 대해 Tiggemann 등(2020)은 셀피 보

정 행동이 일시적으로 조작된 환경이 아닌 개

인의 성격적 특성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보

았으며, 이러한 셀피 보정 행동이 부정정서와 

얼굴 불만족을 예측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

한 결과들은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이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행동이며 이러

한 셀피행동이 이상섭식행동을 유의하게 높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회비교경향성 또한 성

격 특성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으며(Gibbons & 

Buunk, 1999; Schneider & Schupp, 2013), 사회비

교경향성과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의 관련성

(Wang, 2019; Lee, 2014) 및 타인중심 SNS 셀피

행동이 비교적 일관되게 신체 및 섭식문제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음(Lonergan et al., 

2019; Butkowski, Dixon, & Weeks., 2019)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셀피행동은 사회비

교경향성이 이상섭식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

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사회비교경향

성과 SNS 셀피행동, 그리고 이상섭식행동 각

각의 변인들의 부분적 관계만을 살펴보았고, 

세 변인을 함께 다룬 연구는 미비하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국내연구는 주로 이미지중

심 SNS의 사용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와 같이 

SNS 셀피행동과 같은 특정 양상보다도 일반적

인 이용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장유진, 

장현아, 2021; 정수인, 양수진, 2020) SNS 활동

의 심리적 요인과 어떠한 SNS 활동이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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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식문제로 이어지는지를 탐색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더해, SNS 셀피행동을 구성하

는 행동 중에서도 셀피 찍기 및 올리기에 비

해 셀피에 대한 투자 및 보정이 일관적으로 

신체 및 섭식문제와 관련된다는 것이 나타났

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상섭식

행동에 대한 서로 다른 SNS 셀피행동의 상대

적 영향력을 본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셀피 찍기와 셀피 올리기는 SNS 이

용자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연구(Gioia et 

al., 2021)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SNS 셀피행동

으로, 셀피에 대한 투자와 셀피 보정은 모두 

타인을 의식하여 나타나는 셀피행동이라는 선

행연구(Nesi et al., 2021)에 근거하여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으로 정의하고, 두 가지 셀피행

동을 모두 살펴봄으로써 이상섭식행동에 대한 

SNS 셀피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만일 사회비교경향성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만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인다면, 이상섭식행동에 더 문

제적인 셀피행동을 규명하여 20대 여성의 섭

식문제에 대한 개입에 있어 효과적인 표적을 

설정할 수 있고, 특정 SNS 활동에 영향을 미

치는 개인적 성향과 이러한 성향에 의해 유발

된 셀피행동이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종합한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을수록 이

상섭식행동의 수준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사회비교경향성과 이상섭식행

동의 관계에서 SNS 셀피행동의 매개효과는 하

위요인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연구가설 2-1. 사회비교경향성과 이상섭식행

동의 관계를 일반적인 SNS 셀피행동이 매개하

지 않을 것이다.

연구가설 2-2. 사회비교경향성과 이상섭식행

동의 관계를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이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심리학 교양 수업

을 수강하는 여학생 중 이미지 기반 SNS, 즉 

인스타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177명의 여학생

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고, 학생들은 연

구에 참여한 대가로 실험참가점수를 부여받았

다. 본 연구의 참가자 177명 중 SNS에 셀카를 

올리는 것을 항상 피한다는 응답과 SNS에 셀

카를 전혀 올리지 않는다고 응답한 참가자 33

명을 ‘셀카를 올리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자료를 제외한 총 144명의 자료를 분

석에 사용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19.9세

(SD=1.81)였다.

측정도구

이상섭식행동

Garner와 Garfinkel(1979)가 개발하고, Garner, 

Olmsted, Bohr와 Garfinkel(1982)이 보완한 식사

태도검사(Eating Attitude Test-26; EAT-26)를 이

민규 등(1998)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식

사태도검사-26(The 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 Test-26; KEAT-26)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식

(13문항), 폭식증과 음식에 대한 몰두(6문항), 

섭식통제(7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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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상섭식행동이 높

음을 나타낸다. 이민규 등(1998)의 연구에서 

KEAT-26의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1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SNS 셀피행동

McLean 등(2015)이 자신의 셀피를 얼마나 자

주 찍고 SNS에 공유하는지를 측정하고자 개발

한 사진 활동 척도(Photo Activities)와 SNS에 자

신의 셀피를 업로드할 때 얼마나 노력을 들이

는지를 측정하고자 개발한 사진 보정 척도

(Photo Manipulation Scale)와 사진에 대한 투자 

척도(Photo Investment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

였다. 저자의 동의를 얻어 연구자가 원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였고,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

한 심리학 관련 전공자 1인과 이중언어사용자 

1인이 다시 역번역을 하였으며, 이 두 가지 

번역본을 연구자와 임상 심리학 전공 교수가 

검토하여 한국 20대 여성에게 맞도록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때, 셀피보다도 한국식 영어인 

셀카가 더 익숙할 것으로 생각되어 셀피를 셀

카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사진 활동 척도는 총 4문항으로, 찍기와 관

련된 2문항과 올리기와 관련된 2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셀피 찍기(Selfie taking) 척도는 

자신만 나오는 셀피를 찍는 빈도와 다른 사람

이 함께 나오는 셀피를 찍는 빈도를 묻는 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8점 리커

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두 문항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셀피를 더 자주 찍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셀피 올리기(Selfie 

Sharing) 척도는 소셜 미디어에 셀피를 올리는 

것을 피하는지 묻는 문항과 인스타그램과 같

은 SNS에 셀피를 올리는지를 묻는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두 문항의 평균 점수

가 높을수록 셀피를 더 자주 올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 보정 척도는 ‘필터를 사용하여 

셀카를 보정한다’, ‘나를 더 날씬하게 만든다’ 

등과 같은 문항을 통해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 

하기 전 셀피를 조작 및 편집하는 정도를 측

정한다. 원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 20대 여성이 몸매 보

정 및 갸름한 얼굴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진 

보정 어플리케이션을 선호한다는 설문결과에 

기반하여(신지수, 2022) 사진 보정 척도에서 

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를 더 크게 보이게 한다(Make yourself look 

larger)’는 문항을 삭제한 총 9문항을 사용하였

다. 사진에 대한 투자 척도는 ‘나는 SNS에 올

릴 셀카 사진을 고르는 것이 어렵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SNS에서 내 모습을 어떻게 생

각할지 걱정한다’ 등의 문항으로 소셜 미디어

에 공유할 셀피를 고르는 데 노력을 쏟거나 

그러한 게시물에 염려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척도 모두 5

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셀피행동을 더 보이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셀피 찍기와 셀피 올리기를 

합친 행동을 일반적인 SNS 셀피행동으로, 셀

피 보정과 셀피에 대한 투자를 합친 행동을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으로 보고자 하였기 때

문에 각 척도의 점수를 표준화시킨 후, 표준

화된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셀피 

찍기와 올리기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

타났고(r=.51, p<.01), 이 둘을 합산한 일반적

인 SNS 셀피행동의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6으로 나타났다. 한편, 셀피 보정과 셀

피에 대한 투자 사이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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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r=.35, p<.01), 이 둘을 합산한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의 전체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사회비교경향성

Gibbson과 Buunk(1999)가 개발한 Iowa- 

Netherlands Comparison Measure(INCOM)을 최윤

희(2003)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

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능력(6문

항)과 의견(5문항)의 2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

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윤희(2003)

의 연구에서 사회비교경향성 척도의 전체 내

적합치도는 .8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1과 

Hayes(2013)의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에 포함된 

모든 변인의 신뢰도 및 기술통계, 상관을 확

인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있어 전

통적으로 Baron과 Kenny(1986)의 검증 방법

을 활용하였으나, 이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Preacher & Hayes, 2004). Hayes(2013)는 독립변

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총효과나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으로 이어지는 경로,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을 

때에도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

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할 수 있으며, 부트스

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활용하면 

매개변인의 간접효과를 반복적으로 재추출하

는 방식을 통해 매개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기법으로 단순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매개변인이 있으

나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치지 않고 종속

변인에 미치는 직접효과, 매개변인이 없을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인 총효과, 

그리고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

에 미치는 효과인 간접효과 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효과의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CI)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신뢰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

한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부트스트랩 표본

의 수가 5,000개 이상일 때 신뢰구간의 변동

이 적다는 Hayes(2013)의 제안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 표본의 수를 10,000으

로 설정하였고, 모든 분석에서 신뢰도는 95%

로 설정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결

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변인들이 검증

을 위한 기본 조건을 충족시킨지 알아본 결과, 

모든 변인의 왜도가 절댓값 3 미만, 첨도가 8 

미만으로 나타나 모든 변인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05). 상관분

석 결과, 독립변인인 사회비교경향성은 종속

변인인 이상섭식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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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 사회비교경향성 -

2. 일반적인 SNS 셀피행동 .14 -

3.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 .29** .20** -

4. 이상섭식행동 .21* .05 .25** -

평균 41.88 0.00 0.00 62.51

표준편차 6.99 0.00 1.64 17.17

왜도 -1.21 .29 -.30 .53

첨도 2.59 -.49 -.18 .00

주. *p<.05, **p<.01

표 1.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144)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R2

일반적인 SNS 셀피행동 사회비교경향성 .03 .02 1.64 .02

이상섭식행동
사회비교경향성 .52 .20 2.54*

.05*

일반적인 SNS 셀피행동 .21 .82 0.25

주. *p<.05

표 2. 사회비교경향성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SNS 셀피행동의 매개효과

나타냈다(r=.21, p<.05). 일반적인 SNS 셀피행

동은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에서만 유의한 정

적 상관을 나타내고(r=.20, p<.05), 사회비교경

향성(r=.14, ns)과 이상섭식행동(r=.05, ns) 모두

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

면,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은 사회비교경향성

(r=.29, p<.01) 및 이상섭식행동(r=.25, p<.01)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비교경향성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SNS 셀피행동의 매개효과

먼저, 사회비교경향성이 이상섭식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비교경향성은 이상섭식행동을 유의

하게 예측하였으며(B=.53, p<.05), 이상섭식

행동 총 변량의 5%를 설명하였다(R2=.05, F1, 

142=6.80, p<.05). 사회비교경향성과 이상섭식행

동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SNS 셀피행동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

시하였다. 사회비교경향성은 일반적인 SNS 셀

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03, ns), 모형의 설명력 역시 유

의하지 않았다(R2=.02, F1, 142=2.68, ns). 사회

비교경향성과 일반적인 SNS 셀피행동을 동시

에 투입했을 때, 사회비교경향성은 이상섭식

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B=.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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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회비교경향성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SNS 셀피행동의 매개모형 분석 결과

주. c=이상섭식행동에 대한 사회비교경향성의 총효과 크기,

c’=이상섭식행동에 대한 사회비교경향성의 직접효과 크기,
*p<.05, 모형에 표시된 경로계수는 비표준화 계수임.

B Boot SE
95%CI

LL UL

일반적인 SNS 셀피행동 .01 .03 -.06 .08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표 3. 사회비교경향성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SNS 셀피행동의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p<.05), 일반적인 SNS 셀피행동은 이상섭식행

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B=.21, 

ns), 모형의 설명력은 5%로 나타났다(R2=.05, 

F1, 142=3.41, p<.05).

다음으로, 사회비교경향성과 이상섭식행

동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SNS 셀피행동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

였다. 일반적인 SNS 셀피행동의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1, 95%CI=[.-06, 

.08]).

사회비교경향성이 일반적인 SNS 셀피행동

을 매개하여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는 모형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사회비교경향성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의 매개효과

먼저, 사회비교경향성이 이상섭식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비교경향성은 이상섭식행동을 유의

하게 예측하였으며(B=.53, p<.05), 이상섭식

행동 총 변량의 5%를 설명하였다(R2=.05, F1, 

142=6.80, p<.05). 사회비교경향성과 이상섭식행

동의 관계에서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사회비교경향성은 타인

중심 SNS 셀피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

며(B=.07, p<.001), 설명력은 8%로 나타났다

(R
2
=.08, F1, 142=12.92, p<.001). 사회비교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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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R2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 사회비교경향성 .07 .02 3.60*** .08***

이상섭식행동
사회비교경향성 .38 .21 1.84

.08
**

일반적인 SNS 셀피행동 2.12 .88 2.40*

주. *p<.05, **p<.01, ***p<.001

표 4. 사회비교경향성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의 매개효과

그림 2. 사회비교경향성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의 매개모형 분석 결과

 주. c=이상섭식행동에 대한 사회비교경향성의 총효과 크기.

 c’=이상섭식행동에 대한 사회비교경향성의 직접효과 크기.
 *p<.05, **p<.01, ***p<.001, 모형에 표시된 경로계수는 비표준화 계수임.

B Boot SE
95%CI

LL UL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 .14 .08 .01 .32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표 5. 사회비교경향성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의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과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사회비교경향성은 이상섭식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B=.38, ns),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은 이상섭식행동에 유의한 정

적 영향을 미쳤으며(B=2.12, p<.01), 모형의 

설명력은 8%로 나타났다(R
2
=.08, F1, 142=6.41, 

p<.01).

다음으로, 사회비교경향성과 이상섭식행

동의 관계에서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

였다.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의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14, 95%CI=[.01, 

.32]) 20대 여성의 사회비교경향성과 이상섭식

행동의 관계를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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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비교경향성이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

을 매개하여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는 모형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20대 여성의 이상섭식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기제를 밝히기 위해 사회비교경

향성, SNS 셀피행동,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

를 탐구하고, 사회비교경향성이 이상섭식행동

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타인중심 SNS 셀피행

동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비교경향성이 이상섭식행동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는 사회비

교경향성이 높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신체불

만족(오문영, 이지연, 2016)과 이상섭식행동

(Corning et al., 2006; Morrison et al., 2003)을 나

타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 이는 사회비교경향성이 아름다움과 마름

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을 개인에게 전달함

으로써 섭식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

으로 유추할 수 있다(Gilbert & Meyer, 2003). 

한편, 개인에 따라 사회비교를 하는 방향 역

시 다르게 나타나는데(Gibbons & Gerrard, 1989; 

Brown, Ferris, Heller, & Keeping, 2006) 이러한 

사회비교의 방향 역시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inkasavage, Arigo, 

& Schumacher, 2016).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20

대 여성이 자신보다 못한 위치에 있는 타인과 

비교하는 하향비교보다 자신보다 나은 위치에 

있는 타인과 비교하는 상향비교를 더 많이 하

고(Fitzsimmons-Craft, Ciao, & Accurso, 2016; 

Leahey, Crowther, & Ciesla, 2011), 이러한 상

향비교는 여성의 신체불만족 및 이상섭식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ahey, 

Crowther, Mickelson, 2007; Rancourt, Schaefer, 

Bosson, & Thompson, 2016). 상향비교는 특히 

자신과의 직⋅간접적인 접근이 용이한 사람들

을 대상으로 자동적,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데(Suls, Martin, & Wheeler, 2002), SNS에서는 타

인의 정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의식중에 상향비교에 노출될 수 있

다(Feinstein et al., 2013). 또한 소셜미디어에

서의 상향비교가 전통적인 미디어와 오프라

인에서의 상향비교보다 더욱 부정적인 결과

를 초래했다는 연구결과(Fardouly, Pinkus, & 

Vartanian, 2017)를 고려했을 때, 추후 20대 여

성을 대상으로 사회비교의 방향에 대한 경향

성 역시 고려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둘째, 사회비교경향성과 이상섭식행동의 관

계를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로가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탐색해볼 수 있다. 우선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비

판을 받는 것과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Buunk & Gibbons, 2006; 

Iftikhar, Yasmeen, Nadeem, & Ahmad, 2023), 지

속적으로 타인을 의식하며 사회적 대상으로서

의 자신에 주의를 기울인다(Buunk & Gibbons, 

2006; Lee & Workman, 2020). 즉, 사회비교경향

성이 높을수록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에 대

해 관심을 가지고(Chae, 2017),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고자 한다(Mustafa & Akram, 2022; Jang, 

Park, & Song, 2016).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

비교경향성이 높은 20대 여성이 SNS에 셀피를 

올리는 경우, 타인에게 선호될 수 있는 이상

적인 모습을 제시하고자 사회적 미적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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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화하여 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신체

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공유할 셀피를 선택하

는 데 시간을 더 투자하고, 셀피 보정을 자주 

하며 셀피에 대한 피드백을 지나치게 의식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자신의 신체적 결함에 

초점을 맞추어 사고하는 것은 신체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Sherry, Hewitt, Flett, & Lee-Baggley, 2007). 따라

서 사회비교경향성으로 인해 이상적인 자기제

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중심 SNS 셀피행

동을 많이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신

체를 대상화하고 감시하게 되어 이것이 이상

섭식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편, 지금까지 이상섭식행동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는 주로 신체불만족(Brechan & Kvalem, 

2015), 마름 이상 내재화(Stice, 2002) 및 체중 

관련 놀림(Menzel et al., 2010)과 같이 주로 체

형 혹은 체중에 기반한 요인들이 이야기되어 

왔다. 그러나 셀피는 주로 얼굴 및 상반신이 

드러나는 사진을 말하고, 셀피 보정 어플리케

이션 역시 신체 보정보다도 얼굴 보정 기능을 

더 많이 제공한다. 따라서 타인중심 SNS 셀피

행동이 이상섭식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했다

는 본 연구의 결과는 얼굴에 대한 염려 역시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섭식장애 증상이 있는 참가자

들이 증상이 없는 참가자들에 비해 더 큰 얼

굴 외모에 대한 걱정을 보였으며(Jackson & 

Chen, 2007)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들이 머

리, 코, 피부, 이빨과 같이 얼굴에 국한된 영

역에 대한 염려를 나타냈다는 선행연구(Cerea, 

Bottesi, Grisham, & Ghisi, 2018)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

특히 사회비교경향성이 이상섭식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일반적인 SNS 셀피행동

은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은 매개효과가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셀피를 찍고 올리는 행동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타인을 의식하여 나타나

는 셀피행동은 20대 여성의 이상섭식행동을 

발달시키는 데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셀피 보정은 

6개월 후의 얼굴 및 신체 불만족을 예측했지

만, 셀피 올리기는 그러지 않았다는 선행연구 

결과(Wang, Xie, Fardouly, Vartanian & Lei, 2021)

를 지지한다. 즉, 사회비교경향성과 같은 개인

내적 특성이 이상섭식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

에 있어 일반적인 SNS 셀피행동보다도 타인중

심 SNS 셀피행동의 역할이 더 핵심적일 것으

로 추측된다.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와 임상적 함의는 다

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사회비교경향성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SNS 셀피행동의 역

할을 탐색함으로써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20

대 여성의 심리적, 사회문화적 요인을 통합적

으로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비

교경향성이 어떠한 기제를 통해 이상섭식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사회비교와 이상섭식행동의 관

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섭식문제와 관

련 있는 제한된 영역에 대한 사회비교와 이상

섭식행동에 관계를 검증해왔으나, 개인적 성

향으로서의 일반적인 사회비교가 어떠한 과정

을 통해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따라서 

사회비교경향성이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을 

통해 이상섭식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밝혀낸 의의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이상섭식행동에 대한 일

반적인 SNS 셀피행동과 타인중심 SNS 셀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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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사회비

교경향성이 높은 20대 여성의 이상섭식행동에 

개입할 때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상섭식행동에 대한 개입에서의 시사

점 또한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에 기저하는 자기대상화와 같은 

매커니즘(Veldhuis, Alleva, Bij de Vaate, Keijer & 

Konjin, 2020)과 이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상

섭식행동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20대 여

성에게 타인을 의식하여 나타나는 셀피행동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집중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비교경향성이 높

은 20대 여성이 SNS에 셀피를 올릴 때 올릴 

사진을 고르는 데 들이는 노력 및 시간과 보

정 정도 및 타인의 반응을 신경쓰는 정도를 

검토하여 내담자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신

체 이미지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이를 완화

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의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시도할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섭식장애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

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방법임이 나타났다(McLean, Paxton, & Wertheim, 

2016; Andrew, Tiggemann, & Clark, 2015). 미디

어 리터러시란 미디어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

가하는 능력으로(Silverblatt, 2001), 특히 미디어

의 이미지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혹은 비현실

적인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

미한다(Berel & Irving, 1998). 미디어 리터러시

가 높은 여성은 미디어상의 비현실적인 마른 

이미지와 자신을 덜 비교하며 이러한 마름 이

상 이미지를 덜 내면화하고, 이에 따라 신체

불만족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cLean 

et al., 2016). 따라서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은 

20대 여성의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에 대한 

개입을 시도할 때, 이들이 내면화하고 있는 

사회적 미적 기준에 대한 비판적 사고 기술의 

연습 및 마름 이상 미디어 이미지에 대한 현

실성 부족에 대한 강조와 같은 미디어 리터러

시 프로그램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상섭식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에 대한 

개입의 가능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소재 4년

제 대학 1곳에 재학중인 여자 대학생에 국한

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표집크기가 크지 않아 

국내 20대를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남성들에서도 섭식장애 

유병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김성수, 임수

근, 황보인, 2017), 성인 남성 역시 인스타그램 

활동을 통해 신체불만족을 경험하였다는 것이 

나타났으나(Modica, 2020) 성인 남성의 이상

섭식행동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

정이다. 더하여, 이상섭식행동은 여자 청소년

에서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Fear, Bulik, & 

Sullivan, 1996)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점점 낮

아짐에 따라 타인중심 SNS 셀피행동이 청소년

들에서도 흔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보고되었는

데(Dhir, Pallesen, Torsheim, & Andreassen, 2016),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성별

을 대상으로 다수표집하여 타인중심 SNS 셀피

행동이 이상섭식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외모 기반 이미지 중

심 SNS 활동 중 셀피행동만을 다루었다는 점

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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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또 다른 외모 기반 이미지 중심 SNS 

활동으로는 타인의 이미지 및 사진에 노출되

는 ‘브라우징’ 역시 존재한다(Stein, Krause, & 

Ohler, 2021; Chang, Li, Loh, & Chua, 2019). SNS

를 통해 타인의 셀피를 브라우징하는 것은 

곧 미디어의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에 노출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비현실적인 

미적 기준을 현실적인 것으로 지각하게 되고

(Shanahan, Shanahan, & Morgan, 1999), 신체불만

족 및 이상섭식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Brown & Tiggemann, 2016; Sharma & Vidal, 

2023). 따라서 추후에는 이러한 외모 기반 이

미지 중심 SNS 활동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각 변인을 자기보고식 도

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편향되거나 

왜곡된 보고의 위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질문지는 참가자들에게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 셀피를 올리는 데 있어 들이는 노력 

및 섭식행동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참가

자들의 반응 편향과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왜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자기보

고식 질문지가 다른 방법으로는 쉽게 파악하

기 어려운 개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후 연구에서는 구

조화된 면담이나 관찰 등 보다 다양한 측정방

법을 활용한다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설계이자 상관연

구로, 비록 본 모형은 선행 이론 및 경험연구

에 바탕하였으나, 연구설계 특성상 연구모형

에 포함된 각 요인들 간 선후관계나 인과관계

를 확실히 가려내기는 어렵다. 특히 심리적 

변인에 따라 셀피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는 제안을 바탕으로 신체불만족과 같이 이

상섭식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이 셀피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가 있었는데, 이러

한 연구에 따르면 신체불만족은 셀피보정 및 

셀피에 대한 투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Veldhuis et al., 2020). 이는 타인

중심 SNS 셀피행동이 이상섭식행동의 한 가지 

모습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실

험설계 또는 종단설계를 활용하여 변인간 관

계를 더욱 엄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비교경향성이 이상섭식행동으로 이어지는 

기제에서 SNS 셀피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

인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특

히 섭식문제에 취약한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이 SNS상에서 자주 보이는 행동인 셀피행

동와 관련하여 이상섭식행동에 더 문제적인 

셀피행동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상섭식행

동에 대한 SNS 셀피행동의 영향력을 다룬 선

행연구들과는 또 다른 의미를 제공한다. 즉,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은 20대 여성의 이상섭식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타인중심 SNS 셀피행

동을 표적으로 한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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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s of Selfie Behaviors in S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Disordered Eating Behavior among Female Adults in Their 20s

Jihye Seo         Hyein Chang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ole of selfie behaviors in SNS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disordered eating among female adults in their 20s. The participants were 144 

female college students who completed a series of self-report questionnaires that measure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SNS selfie behaviors, and disordered eating behavior. The results indicated that general selfie 

behaviors did not significantly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disordered 

eating behavior, whereas other-focused selfie behaviors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disordered eating behavior. Based on the finding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s well a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SNS selfie behavior, disordered eat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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