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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배경1

최근 젊은 층의 섭식장애가 증가하고 있으며, 마른 몸을 동경하고 거식증을 찬성하는 의미

의 ‘프로아나(proana)’ 현상이 하나의 문화처럼 확산되고 있음. 

특히, 10대 아동의 거식증이 최근 5년간 97.5% 증가하였으며, 다른 연령층 대비 가장 많

이 증가한 상황임.[신현영 의원실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연령별 여성 식이장애 증가율, 폭식증 20대 46.9% 증가

 - 거식증은 10대가 9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18년 대비 
22년 증가율

계
1,574

(100.0)
1,853 

(100.0)
2,063

(100.0)
2,069

(100.0)
2,335

(100.0)
9,894

(100.0)
48.3%↑

10대 이하
275

(17.5)
283

(15.3)
329

(15.9)
444

(21.5)
543

(23.3)
1,874
(18.9)

97.5%↑

20대
221

(14.0)
215

(11.6)
245

(11.9)
262

(12.7)
285

(12.2)
1,228
(12.4)

29.0%↑

30대
103
(6.5)

122
(6.6)

119
(5.8)

136
(6.6)

156
(6.7)

636
(6.4)

51.5%↑

40대
109
(6.9)

103
(5.6)

127
(6.2)

102
(4.9)

124
(5.3)

565
(5.7)

13.8%↑

50대
118
(7.5)

150
(8.1)

151
(7.3)

132
(6.4)

125
(5.4)

676
(6.8)

5.9%↑

60대
165

(10.5)
204

(11.0)
225

(10.9)
232

(11.2)
223
(9.6)

1,049
(10.6)

35.2%↑

70대 이상
583

(37.0)
776

(41.9)
867

(42.0)
761

(36.8)
879

(37.6)
3,866
(39.1)

50.8%↑

[표 1] 최근 5년간 여성 연령대별 거식증 진료 현황
(단위: 명, %) 

거식증은 주로 체중증가나 비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체형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관련되

며 주로 10~30세에 발현됨. 절식, 폭식, 구토와 같은 행동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치

료에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임(이세림 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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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체중관리 이슈는 다양한 기사를 통해 꾸준히 언급되고 있음.

 - “정상체중 청소년 40% ‘난 뚱뚱해’... 처방없이 다이어트약 복용도” (2022.10.22. 연합

뉴스)

 - “코로나 시대, 어린이·청소년 거식증 증가와 ‘신체이미지’ 왜곡” (2021.12.14. 케미컬뉴

스)

 - “초등생도 화장하고 다이어트... 韓 외모지상주의 심각” (2015.11.09. 연합뉴스)

 - “여자 청소년 과체중, 남아의 절반 수준... 외모 압박에 초등학교 때부터 다이어트” 

(2015.11ㅣ09. 디지털타임스)

[아동·청소년 다이어트 기사 워드 클라우드]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완화되고, 온라인을 벗어나 다양한 대면활동과 사회적 교류, 타인과

의 상호작용이 급격하게 증가한 상황에서 아동의 체중/외모 관리 행동은 더욱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됨.

가장 급격한 성장과 발달을 경험하는 아동기에 지나친 체중 관리/조절, 섭식과 관련된 어

려움은 아동의 신체, 심리정서, 사회성 등 발달 전반에 부정적이며, 아동기를 넘어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동 건강권 관련 인식개선 및 사회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

- 3 -

굿네이버스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과 안전한 성장·발달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

으며 그 일환으로 <마르지 않아도 좋아요!> 캠페인을 진행하고 <미디어 아동권리옹호 토론

회>를 통해 ‘프로아나’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룬 바 있음.

이에 더해,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의 체중관

리 및 조절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여 실증적 데이터를 구축하고, 아동의 건강권 증

진을 위한 옹호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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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개요2

연구 기간: 2023년 8월 ~ 10월 (3개월)

조사 기간: 2023년 9월 4일(월) ~ 9월 13일(수), 총 10일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대상: 15세 이상 중고생 400여명 (여학생 250명, 남학생 150명)

조사 항목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거주지역, 경제적 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키/몸무게

 2) 심리사회적 특성: 디지털 기기 이용시간, 주요 이용 사이트, 주관적 행복감, 스트레스, 우

울, 차별경험, 외모지상주의, 마른몸 규범화, 미디어 영향 등

 3) 다이어트 경험: 다이어트 경험, 최근 1년 내 다이어트 횟수와 지속기간, 현재 진행 여부, 

첫 다이어트 시기, 다이어트 이유, 다이어트 방법, 다이어트 후 이상 증상 경험 여부 및 

형태, 다이어트 계획, 식사태도  

 4) 체형, 외모 인식: 주관적 체형 인식, 체중/체형/외모 만족도, 신체/외모에 대한 인식(신체

이미지 등)

척도 출처

 - 설문지 문항 대부분은 연구자가 직접 구성함. 

 - 아동의 체중관리와 관련된 척도는 기 개발된 척도 검토 후 일부 문항을 선택하여 구성함.

 - 신체이미지 척도는 순문항과 역문항 질문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해석 시에는 점수  

 가 높을수록 긍정적임을 의미함.

 - 외모지상주의, 마른몸 규범화, 미디어 영향력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임. 즉, 외모  

 지상주의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지상주의 경향이 강함을 의미함. 

 - 식사태도 척도는 식이장애 위험 정도를 파악하는데 활용되는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식이장애 위험성이 높음을 의미함. 

척도명 출처

1
신체 

이미지

⦁Cash(1990)가 개발한 신체이미지 척도를 조선명, 고애란(2001)이 번안
하고 고선형(2015)에서 재인용. 15문항 중 3문항 활용

⦁나는 내 모습 그대로가 좋다. 
⦁몸무게가 조금만 변해도 신경이 쓰인다.
⦁남들이 내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표 2] 척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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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명 출처
⦁Mendelson, Mendelson, Andrews, Balfour와 Buchols(1997)가 청

소년을 위해 개발한 신체존중감 척도(Body Esteem Scale: BES)를 이
정숙(2001)이 번안. 유수림(2023)에서 재인용. 23문항 중 4문항 활용 

⦁나는 보통 사람 정도의 외모는 지녔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키에 지금의 몸무게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몸무게를 조절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나의 외모 중에서 많은 곳을 바꾸고 싶다.

2
외모 

지상주의

⦁이가영(2017)
⦁7문항 중 3문항 활용 

⦁능력이 있더라도 외모가 매력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친구를 사귈 때 외모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외모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3
마른몸 
규범화

⦁Stomer& Thompson(1996년)이 만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척도
(SATAQ)를 바탕으로 Botta(1999)의 논문에서 사용된 8개 항목에 5개 
항목을 더해 13개 항목으로 개발
⦁배정원(2006)에서 재인용
⦁13문항 중 3문항 사용 

⦁우리 사회에서 뚱뚱한 사람은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주변에 날씬한 사람들을 보면 내 몸매가 불만스럽다.
⦁마른 체형을 만들기 위해 건강을 해치더라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만 있다

면 괜찮다. 

4
미디어 
영향력 

⦁매스미디어의 외모추구형 메시지의 영향에 관한 질문
⦁배정원(2006)에서 재인용
⦁18문항 중 3문항 활용

⦁TV, 잡지, 인터넷에 나오는 사람들의 몸매와 내 몸매를 비교한다.
⦁연예인의 마른 체형을 보면 더 날씬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다.
⦁대중매체가 몸매에 대한 불만족을 부추긴다고 생각한다.

5 식사태도

⦁이민규(1998). 한국판 식사태도검사-26(KEAT-26)
⦁26문항 중 13문항 사용

⦁살찌는 것이 두렵다.
⦁배가 고파도 식사를 하지 않는다.
⦁음식 먹는 것을 억제할 수 없어 폭식을 한 적이 있다.
⦁음식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먹는다.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의 영양소와 열량을 알고 있다.
⦁먹고 난 다음 심한 죄책감을 느낀다.
⦁자신이 좀 더 날씬해져야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내가 살이 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음식이 나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단 음식을 먹고 나면 마음이 편치 않다.
⦁위가 비어있는 느낌이다.
⦁식사 후에 토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03
조사 결과

1) 조사참여자 특성     

2) 체형인식     

3) 다이어트 행동      

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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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3

1) 조사참여자 특성

 (1) 일반적 특성 

조사참여자 현황

 - 조사참여자는 15세부터 18세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이며, 총 408명(남자 154명, 여자 

254명)이 참여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5세 105명(25.7%), 16세 105명(25.7%), 17세 100명(24.5%), 

18세 98명(24.0%)임.

 - 권역별로는 경기/인천이 33.6%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권 23.3%, 서울 15.7% 순임.

 - 229개 시군구 가운데 125개(54.6%) 지역의 아동이 참여함.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세 16세 17세 18세

빈도 408 154 254 105 105 100 98

비율 100 37.7 62.3 25.7 25.7 24.5 24.0

[표 3] 조사참여자 현황

(단위: 명, %)

전체 서울 경기/인천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제주
빈도 408 64 137 45 45 95 22

비율 100 15.7 33.6 11.0 11.0 23.3 5.4

[표 4] 조사참여자 지역 분포

(단위: 명, %)

 
경제적 수준 및 주관적 건강 상태

 -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 39.7%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여유로움’(20.6%), ‘약간 여유

로움’(19.9%) 순임.

 -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응답은 전체의 18.6%로 나타남.

 -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은 7점 만점 기준 평균 4.4점으로 보통 이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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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어려움

대체로 
어려움

약간 
어려움 보통 약간 

여유로움
대체로 

여유로움
매우 

여유로움 평균

사례수 4 12 60 162 81 84 5
4.4

비율 1.0 2.9 14.7 39.7 19.9 20.6 1.2

[표 5] 조사참여자 경제적 수준

(단위: 명, %, 점)

 - 주관적 건강 상태는 건강하다(매우 건강하다는 응답 포함)는 응답이 54.9%, 건강하지 않

다(전혀 건강하지 않다는 응답 포함)는 응답은 11.8%임.

 - 평균 건강 상태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3.5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남.

전혀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보통이다 건강하다 매우 

건강하다 평균

빈도 6 42 136 184 40
3.5

비율 1.5 10.3 33.3 45.1 9.8

[표 6] 조사참여자 주관적 건강 상태

(단위: 명, %, 점)

 (2) 디지털 기기 이용 및 심리적 특성

디지털 기기 이용 현황 

 - 디지털 기기 이용 시간은 일평균 345분(5시간 45분)으로 나타남.

 -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이용 시간이 약 30분 많았음. 

 -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용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15세 아동 대비 18세 아동이  

 일평균 37분 정도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평균 8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 또한 15세 아동이 10.5%인 반면, 18세 아동은 

   18.4%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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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3시간 
이하

3~4시
간 이하

4~5시
간 이하

5~6시
간 이하

6~8시
간 이하

8시간 
~ 계 평균

(분)% % % % % %
전체 408 16.4 14.7 18.4 17.4 19.1 14.0 100.0 345

성
별

남 154 20.8 16.2 19.5 17.5 13.6 12.3 100.0 326

여 254 13.8 13.8 17.7 17.3 22.4 15.0 100.0 356

연
령

15세 105 12.4 18.1 17.1 23.8 18.1 10.5 100.0 331

16세 105 19.0 16.2 21.0 13.3 18.1 12.4 100.0 335

17세 100 21.0 15.0 15.0 18.0 16.0 15.0 100.0 346

18세 98 13.3 9.2 20.4 14.3 24.5 18.4 100.0 368

[표 7] 디지털 기기 이용 시간 (성별, 학년별)

(단위: 명, %, 분)

 - 조사참여 아동들에게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앱 상위 3개가 어디인지 물었으며, 3개 사이

트/앱별 이용시간을 함께 확인하였음.

 - 빈도순으로는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카카오톡 > 틱톡 > 트위터 순으로 나타남. 

  ⦁여학생: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카카오톡 > 트위터 > 틱톡 순

  ⦁남학생: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틱톡 > 게임 > 유튜브 쇼츠 순

 - 이용 시간은 유튜브(150분) > 인스타그램(139분) > 틱톡(123분) > OTT(122분) 순임.

구분 전체 여자 남자
N % 시간 N % 시간 N % 시간

1 인스타그램 308 25.2 139 192 25.2 138 116 25.1 140

2 유튜브 302 24.7 150 184 24.1 142 118 25.5 163

3 카카오톡 (메신저) 106 8.7 76 85 11.2 72 21 4.5 92

4 틱톡 104 8.5 123 59 7.7 126 45 9.7 119

5 트위터 87 7.1 104 72 9.4 102 15 3.2 116

6 유튜브 쇼츠 80 6.5 105 51 6.7 100 29 6.3 113

7
게임 (로블록스, 마인크래프
트 등)

69 5.6 107 28 3.7 95 41 8.9 115

8
OTT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넷플릭스 등)

53 4.3 122 43 5.6 123 10 2.2 120

[표 8]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앱 

(단위: 명,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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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감, 스트레스, 우울

 - 행복감은 평균 59.9점이었으며, 남학생 64.0점, 여학생 57.4점으로 남학생이 높게 나타

남. 연령별로는 16세(고1)가 63.5점으로 가장 높았음.

 - 스트레스는 평균 63.8점이었음. 남학생이 60.8점, 여학생이 65.6점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6세(고1)가 61.2점으로 가장 낮았음.

 - 최근 1년 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2주 이상 연속적으로 우울한 날이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조사참여자의 33.1%가 예라고 응답하였음. 

  ⦁남학생은 26.0%, 여학생은 37.4%로 여학생이 11.4%p 높았음. 

  ⦁연령별로는 15세와 16세가 34.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구분　 행복감 스트레스 우울
100점 평균 100점 평균 예 (%)

전체 59.9 63.8 33.1

성별
남자 64.0 60.8 26.0

여자 57.4 65.6 37.4

연령

15세 58.7 66.3 34.3

16세 63.5 61.2 34.3

17세 58.4 62.4 33.0

18세 58.9 65.4 30.6

[표 9] 심리 상태 (행복감, 스트레스, 우울)

(단위: 점, %)

 (3) 신체 지수 및 BMI 

몸무게

 - 조사에 참여한 남학생의 키는 평균 172.7cm였으며, 몸무게는 평균 67.4kg임.

 - 여학생은 평균 161.6cm, 54.7kg으로 나타남. 

전체 키 몸무게

성별
남자 172.7 67.4

여자 161.6 54.7

[표 10] 키와 몸무게

(단위: cm,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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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계산

 - 일반적으로 신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를 활용하여 비만 정도를 확인함. 

BMI는 키와 몸무게 만으로 비만 정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

나 비만 정도를 간단하게 추정할 수 있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수임. 

 - 아동의 경우 성인 BMI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를 기

준으로 함(표 11).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BMI 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하며,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범주로 구분함.

성별 만연령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남자

15 ＜16.83 16.83≦, ＜24.74 24.74≦, ＜27.77 27.77≦
16 ＜17.33 17.33≦, ＜24.95 24.95≦, ＜27.89 27.89≦
17 ＜17.80 17.80≦, ＜25.08 25.08≦, ＜27.89 27.89≦
18 ＜18.20 18.20≦, ＜25.18 25.18≦, ＜27.85 27.85≦

여자

15 ＜16.78 16.78≦, ＜23.67 23.67≦, ＜26.11 26.11≦
16 ＜17.27 17.27≦, ＜23.89 23.89≦, ＜26.24 26.24≦
17 ＜17.68 17.68≦, ＜23.99 23.99≦, ＜26.24 26.24≦
18 ＜17.96 17.96≦, ＜23.98 23.98≦, ＜26.15 26.15≦

* 대한소아과학회, 표준치 제정위원회

[표 11]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 (질병관리청, 2007)

(단위: 세)

 - 조사 참여자들의 BMI를 살펴보면, 평균 21.6이었음. 남학생은 22.6, 여학생은 21.0으로 

나타남. 

 - 체중군별로는 정상체중이 71.1%로 가장 많았으며, 저체중과 과체중은 각 10.0%, 비만이 

8.8%로 나타남. 

 - 남학생의 경우 정상체중이 105명(68.2%)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체중과 비만이 각 19명

(12.3%)으로 나타남.

 - 여학생의 경우 정상체중 범주는 185명(72.8%)으로 남학생에 비해 4.6%p 많았음. 저체

중이 30명(11.8%)으로 뒤를 이었음. 

 - 저체중군 비율은 남학생은 7.1%, 여학생은 11.8%로 나타나 여학생이 약 1.7배 많았음. 

 - 과제중/비만 비율은 남학생은 24.6%, 여학생은 15.4%로 남학생이 약 1.6배 많았음.

 - [선행연구] 김지은(2008)의 연구는 성인 BMI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저체중군 

    34.4%, 정상체중군 50.9%, 과체중군 14.7%로 나타남. 남학생은 정상체중군(53.4%), 

저체중군(24.8%), 과체중군(18.2%)의 순이었으며, 여학생도 정상체중군(49.3%), 저체중

군(38.2%), 과체중군(12.5%) 순으로 나타남. 저체중군의 비율은 여학생이 1.5배 많았으

며, 과체중군의 비율은 남학생이 1.5배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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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평균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계
전체 21.6 41(10.0) 290(71.1) 41(10.0) 36(8.8) 408(100.0)

남자 22.6 11(7.1) 105(68.2) 19(12.3) 19(12.3) 154(100.0)

여자 21.0 30(11.8) 185(72.8) 22(8.7) 17(6.7) 254(100.0)

[표 12] 조사참여자 BMI와 체중군 분포

(단위: 명, %)

[그림 1] 체중군 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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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형인식

 (1) 지각체형과 이상체형

희망 몸무게

 - 실제 몸무게 외에 현재 키를 기준으로 희망하는 몸무게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결과, 남

학생의 현재 몸무게는 평균 67.4kg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키를 기준으로 한 희망 몸무게

는 64.5kg으로 약 2.9kg(-4.3%) 적게 나타남.

 - 여학생의 평균 몸무게는 54.7kg이며, 현재 키를 기준으로 희망하는 몸무게는 48.4kg으

로 약 6.3kg(-11.5%) 적은 것으로 확인됨.

 - 실제 체중 대비 희망 체중의 감소 비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 3배 정도 높았음. 

전체 몸무게 희망하는 몸무게 차이

성별
남자 67.4 64.5 -2.9kg -4.3%

여자 54.7 48.4 -6.3kg -11.5%

[표 13] 실제 몸무게와 희망하는 몸무게

(단위: kg, %)

      남자                        여자 

[그림 2] 실제 몸무게 대비 희망 몸무게 (kg)

 - 아동의 희망 몸무게를 증량, 감량, 유지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여학생의 89.0%는 현재 기준 감량을 원하며, 증량을 원하는 비율은 7.5%임.

  ⦁감량을 원하는 남학생 비율은 62.3%로 여학생의 2/3 수준임. 한편, 증량을 원하는 비

율은 여학생이 7.5%인데 반해, 남학생은 33.8%로 남학생이 약 4.5배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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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감량 원함 현재 유지 증량 원함 전체

성별
여자 226(89.0%) 9(3.5%) 19(7.5%) 254(100.0%)

남자 96(62.3%) 6(3.9%) 52(33.8%) 154(100.0%)

전체 322(78.9%) 15(3.7%) 71(17.4%) 408(100.0%)

[표 14] 희망 몸무게 (감량, 유지, 증량) 분류: 성별 

(단위: 명, %)

[그림 3] 희망 몸무게 형태 (%)

 - 여학생의 경우 모든 학년에서 증량보다는 감량을 원하는 비율이 85% 이상으로 남학생 

대비 현저하게 높게 나타남.

 - 반면, 남학생의 경우 중3은 감량을 원하는 학생이 71.1%, 증량을 원하는 학생이 21.1%

로 1/3 수준이었으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량을 원하는 비율 상승함.

 - 고3 남학생의 경우 감량을 원하는 학생과 증량을 원하는 학생 비율이 48.6%로 동일하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마른 체형을 지향하는 여학생 집단과 명확한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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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여자 남자 전체중3 고1 고2 고3 중3 고1 고2 고3
감량 
원함

명 60 61 53 52 27 27 24 18 322

% 89.6 93.8 86.9 85.2 71.1 67.5 61.5 48.6 78.9

현재 
유지

명 3 2 3 1 3 0 2 1 15

% 4.5 3.1 4.9 1.6 7.9 0.0 5.1 2.7 3.7

증량 
원함

명 4 2 5 8 8 13 13 18 71

% 6.0 3.1 8.2 13.1 21.1 32.5 33.3 48.6 17.4

전체
명 67 65 61 61 38 40 39 37 408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15] 희망 몸무게 (감량, 유지, 증량) 분류: 성별/학년별

(단위: 명, %)

 - [표 12]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조사참여자 BMI는 정상체중이 290명(71.1%), 저체중과 

과체중은 각 41명(10.0%), 비만이 36명(8.8%)으로 나타남.

 - [표 16]에서는 아동의 실제 몸무게와 희망 몸무게를 기준으로 BMI 값을 산출하였으며, 

체중군별로 구분하였음. 

 - 희망하는 몸무게를 기준으로 BMI를 분류하면, 정상체중 범주가 303명(74.3%), 저체중 

범주가 90명(22.1%)으로 나타남. 

 - 실제 몸무게를 기준으로 할 때 저체중 범주가 10.0%(41명)인 반면, 희망 몸무게 기준으

로는 약 2배 이상 많은 22.1%로 나타남. 

  ⦁현재 몸무게 기준 저체중인 그룹 가운데 65.9%는 희망 몸무게 또한 저체중 범주에 해

당함.

  ⦁현재 몸무게 기준 정상체중인 그룹 가운데 77.9%는 희망 몸무게 또한 정상체중 범주에 

해당하였으나, 20.3%는 희망 몸무게가 저체중 범주에 해당함.

 - [선행연구] 

  ⦁(김지은, 2008) 원하는 이상형의 체형: 중학생 대상 연구임에도 성인 기준 BMI를 활용

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저체중군의 26.9%, 정상체중군의 25.3%, 과체중군의 

14.7%가 마른 체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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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제 몸무게 기준 BMI 분류
전체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희망 
몸무게 
기준 

BMI 분류

저체중 27
(65.9)

59
(20.3)

2
(4.9)

2
(5.6)

90
(22.1)

정상 14
(34.1)

226
(77.9)

37
(90.2)

26
(72.2)

303
(74.3)

과체중
-

2
(0.7)

1
(2.4)

7
(19.4)

10
(2.5)

비만
-

3
(1.0)

1
(2.4)

1
(2.8)

5
(1.2)

전체 41
(100)

290
(100)

41
(100)

36
(100)

408
(100)

- ■ 실제 BMI 분류 대비 체중을 늘리고 싶어하는 아동
- ■ 실제 BMI 분류 대비 체중을 줄이고 싶어하는 아동

[표 16] 실제 몸무게와 희망 몸무게 기준 BMI 분류

(단위: 명, %)

 - 실제 몸무게 기준 BMI 분류와 희망 몸무게 기준 BMI 분류의 교차표를 다시 성별로 구

분하여 살펴봄[표 17]. 실제 BMI 분류와 희망 BMI 분류, 그리고 성별 분류까지 추가하

여 세분화함에 따라 일부 셀은 인원이 5인 미만이거나 해당 인원이 없는 셀이 존재함. 

따라서, 전반적인 경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희망하는 몸무게를 기준으로 산출한 BMI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6.5%가 저체중군을 희망

하는 반면, 여학생은 약 5배 높은 31.5%가 저체중군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 몸무게 기준 저체중군에 속하는 남학생 중 63.6%가 정상체중군을 희망한 반면, 여

학생의 경우에는 저체중군 가운데 23.3%만 정상체중군을 희망하고, 76.7%는 희망하는 

몸무게 또한 여전히 저체중군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선행연구] 

  ⦁(김지은, 2008) 체중군별 원하는 체중과 신장을 이용한 체중분류: 남학생의 경우, 

72.9%가 정상체중군을 원하고 있었으나, 저체중군에서 29.4%가 그대로 저체중을 원하

고 있었고 정상체중군에서 14.7%가 저체중을 원함.

  ⦁(김지은, 2008) 체중군별 원하는 체중과 신장을 이용한 체중분류: 여학생의 경우, 

78.5%가 저체중을 원하고 있으며 20.4%만이 정상체중을 원함. 저체중군의 84%가 그

대로 저체중을 원하고 있었으며, 정상체중군의 77.1%, 과체중군의 67.6%가 저체중을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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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제 몸무게 기준 BMI 분류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전체

희망 
몸무게 
기준 
BMI 
분류

남학생

저체중
4

(36.4)
6

(5.7)
- -

10
(6.5)

정상
7

(63.6)
96

(91.4)
17

(89.5)
11

(57.9)
131

(85.1)

과체중 -
2

(1.9)
1

(5.3)
7

(36.8)
10

(6.5)

비만 -
1

(1.0)
1

(5.3)
1

(5.3)
3

(1.9)

전체
11

(100.0)
105

(100.0)
19

(100.0)
19

(100.0)
154

(100.0)

여학생

저체중
23

(76.7)
53

(28.6)
2

(9.1)
2

(11.8)
80

(31.5)

정상
7

(23.3)
130

(70.3)
20

(90.9)
15

(88.2)
172

(67.7)

과체중 - - - - -

비만 -
2

(1.1)
- -

2
(0.8)

전체
30

(100.0)
185

(100.0)
22

(100.0)
17

(100.0)
254

(100.0)

- ■ 실제 BMI 분류 대비 체중을 늘리고 싶어하는 아동
- ■ 실제 BMI 분류 대비 체중을 줄이고 싶어하는 아동

[표 17] 실제 몸무게와 희망 몸무게 기준 BMI 분류 (성별)

(단위: 명, %)

실제 BMI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체형의 격차

 - 아동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체형은 정상체중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37.7%로 가장 높았으

며, 약간 살찐 편 28.9%, 약간 마른 편 16.4%, 매우 살찐 편 10.3%로 나타남. 

 - 실제 BMI 분류 대비 살이 찐 것으로 인식(■ 부분)하는 아동의 비율은 34.8%(142명)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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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MI 분류 전체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주관적 
체형 
인식

매우 마른 편 
(초저체중)

5
(12.2)

4
(1.4)

- -
9

(2.2)

약간 마른 편
(저체중)

23
(56.1)

43
(14.8)

-
1

(2.8)
67

(16.4)

보통
(정상체중)

11
(26.8)

139
(47.9)

4
(9.8)

-
154

(37.7)

약간 살찐 편
(과체중)

1
(2.4)

86
(29.7)

25
(61.0)

6
(16.7)

118
(28.9)

매우 살찐 편
(비만)

1
(2.4)

15
(5.2)

10
(24.4)

16
(44.4)

42
(10.3)

고도로 살찐 편
(고도비만)

0
(100.0)

3
(1.0)

2
(4.9)

13
(36.1)

18
(4.4)

전체
41

(100.0)
290

(100.0)
41

(100.0)
36

(100.0)
408

(100.0)

- ■ 실제 BMI 분류 대비 본인의 체형이 살졌다고 인식하는 아동
- ■ 실제 BMI 분류 대비 본인의 체형이 날씬하다고 인식하는 아동

[표 18] 실제 체중군과 주관적 체형 인식

(단위: 명, %)

 - 실제 BMI를 기준으로 한 체중군과 아동의 주관적 체형인식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봄[표

19].

 - 실제 BMI가 저체중군이면서 본인을 정상체중 이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남학생이 

9.1%, 여학생은 40.0%로 약 4배 많게 나타남. 

 - 남학생의 경우, 실제 BMI가 정상체중군이면서 본인의 체형을 마른 편이라고 인식하는 비

율은 25.7%이었고, 살찐 편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27.7%로 나타남. 

 - 여학생의 경우, 실제 BMI가 정상체중군이면서 본인의 체형을 마른 편이라고 인식하는 비

율은 10.8%인 반면, 살찐 편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40.5%로 나타남. 실제보다 살이 

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약 1.5배 높았음.

 - [선행연구] 

  ⦁(김지은, 2008) 남학생의 경우 (저체중군) 22.0%가 정상체중이라고 보고, (정상체중군) 

9.1%가 저체중/과체중으로 보고, (과체중군) 3.1%가 정상체중이라고 보고. 여학생의 경

우 (저체중군) 14.0%가 정상체중이라고 보고, (정상체중군) 13.2%가 저체중이라고 보

고, (과체중군) 14.3%가 정상체중/저체중이라고 보고됨.

  ⦁(두미애, 2007) 여성의 36.5%는 자신의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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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MI 분류 전체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주관적 
체형 
인식

남학생

매우 마른 편 
(초저체중)

3
(27.3)

4
(3.8)

- -
7

(4.5)

약간 마른 편
(저체중)

7
(63.6)

23
(21.9)

-
1

(5.3)
31

(20.1)

보통
(정상체중)

-
49

(46.7)
2

(10.5)
-

51
(33.1)

약간 살찐 편
(과체중)

-
24

(22.9)
14

(73.7)
5

(26.3)
43

(27.9)

매우 살찐 편
(비만)

1
(9.1)

5
(4.8)

3
(15.8)

8
(42.1)

17
(11.0)

고도로 살찐 편
(고도비만)

- - -
5

(26.3)
5

(3.2)

전체
11

(100.0)
105

(100.0)
19

(100.0)
19

(100.0)
154

(100.0)

여학생

매우 마른 편
(초저체중)

2
(6.7)

- - -
2

(0.8)

약간 마른 편
(저체중)

16
(53.3)

20
(10.8)

- -
36

(14.2)

보통
(정상체중)

11
(36.7)

90
(48.6)

2
(9.1)

-
103

(40.6)

약간 살찐 편
(과체중)

1
(3.3)

62
(33.5)

11
(50.0)

1
(5.9)

75
(29.5)

매우 살찐 편
(비만)

-
10

(5.4)
7

(31.8)
8

(47.1)
25

(9.8)

고도로 살찐 편
(고도비만)

-
3

(1.6)
2

(9.1)
8

(47.1)
13

(5.1)

전체
30

(100.0)
185

(100.0)
22

(100.0)
17

(100.0)
254

(100.0)

- ■ 실제 BMI 분류 대비 본인의 체형이 살졌다고 인식하는 아동
- ■ 실제 BMI 분류 대비 본인의 체형이 날씬하다고 인식하는 아동

[표 19] 실제 체중군과 주관적 체형 인식 (성별)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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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관적 체형 인식 (%)

남자

[그림 5] 저체중군의 주관적 체형 인식 (%)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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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아동용 BMI 기준 vs 성인용 BMI 기준

 - 성인용 BMI를 기준으로 아동의 체중군 분류 시, 정상체중군에 해당하는 아동은 51.2%

    임. 아동 BMI 기준 정상체중군이 71.1%임을 감안하면 약 20%p 낮은 수치임. 

 - 성인용 BMI를 기준으로 하면, 저체중군은 21.1%인 반면, 아동용은 10.0%로 성인용이 

    약 2배 많음. 과체중군은 아동용 기준 10.0%, 성인용 기준 12.5%로 비슷한 수준임. 

    비만군은 아동용 기준 8.8%, 성인용 기준 15.1%로 2배가 조금 안되는 수치임. 

 - 전반적으로 아동용 BMI 적용시, 성인용에 비해 저체중군, 과체중군, 비만군 모두에서 비

    율이 낮아지며, 정상체중 범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기준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계경도 중등도 고도
아동용 
BMI

41
(10.0)

290
(71.1)

41
(10.0)

36 
(8.8) 408

(100.0)성인용 
BMI

86
(21.1)

209
(51.2)

51
(12.5)

40 
(9.8)

21 
(5.1)

1 (0.2)

[표 20] 조사참여자 BMI (아동용, 성인용 기준 비교)

(단위: 명, %)

구분
BMI 분류

전체저체중 정상 과체중 경도 
비만

중등도 
비만

고도 
비만

주관적 
체형 
인식

매우 마른 편 
(초저체중)

6
(7.0)

3
(1.4)

- - - -
9

(2.2)

약간 마른 편
(저체중)

42
(48.8)

24
(11.5)

- -
1

(4.8)
-

67
(16.4)

보통
(정상체중)

33
(38.4)

111
(53.1)

8
(15.7)

2
(5.0)

- -
154

(37.7)

약간 살찐 편
(과체중)

4
(4.7)

58
(27.8)

35
(68.6)

19
(47.5)

2
(9.5)

-
118

(28.9)

매우 살찐 편
(비만)

1
(1.2)

10
(4.8)

8
(15.7)

14
(35.0)

9
(42.9)

-
42

(10.3)

고도로 살찐 편
(고도비만)

-
3

(1.4)
-

5
(12.5)

9
(42.9)

1
(100.0)

18
(4.4)

전체
86

(100.0)
209

(100.0)
51

(100.0)
40 

(100.0)
21 

(100.0)
1 

(100.0)
408

(100.0)

- ■: 실제 BMI 분류 대비 본인의 체형이 살졌다고 인식하는 아동
- ■: 실제 BMI 분류 대비 본인의 체형이 날씬하다고 인식하는 아동

[표 21] 실제 체중군(성인 BMI 기준)과 주관적 체형 인식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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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자료분석을 위한 집단 구분 

 - 1) [저체중 vs 과체중] 청소년의 외형에 따라 사회적인 시선, 차별, 압력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저체중군과 과체중/비만군을 비교 분석

 - 2) [저체중 희망 * 과체중 인식] 저체중 희망 여부와 과체중 인식 여부를 기반으로 총 4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세부 분석 진행

구분 정의 인원

1
저체중 

vs 과체중

저체중 BMI 분류상 저체중군 해당 청소년 41

과체중 이상 BMI 분류상 과체중군 또는 비만군 해당 청소년 77

2
과체중 인식

*
저체중 희망

비해당 비해당 210

과체중 인식
실제 본인이 해당하는 BMI 범주보다 상위 범주로 
인식. 즉, 실제보다 살이 쪘다고 인식하는 청소년

108

저체중 희망 저체중군이 되고 싶어하는 청소년 56

과체중 인식*
저체중 희망

본인이 실제보다 살이 쪘다고 인식하는 ‘과체중 인
식’ 집단에 해당하는 동시에 저체중군이 되고 싶어
하는 ‘저체중 희망’ 집단에도 해당하는 청소년

34

[표 22] 세부 분석을 위한 집단 구분

(단위: 명)

* [과체중 인식] 실제 체중군보다 상위 체중군으로 인식하는 아동. 즉, 

 ① 실제 BMI는 저체중군이나 주관적 체형 인식이 정상체중/과체중/비만/고도비만이거나, 

 ② 실제 BMI는 정상체중군이나 주관적 체형 인식이 과체중/비만/고도비만이거나, 

 ③ 실제 BMI는 과체중군이나 주관적 체형 인식이 비만/고도비만이거나, 마지막으로 

 ④ 실제 BMI는 비만군이나 주관적 체형 인식을 고도비만으로 인식하는 아동

* [저체중 희망] 희망하는 몸무게 기준 BMI가 저체중 범주에 해당하는 아동(90명), 즉 

 ① 현재와 같이 저체중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거나, 

 ② 현재 정상체중/과체중/비만체중 범주에 해당하나 저체중이 되고 싶어하는 아동

 - 아동의 ① 실제 몸무게를 기준으로 아동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체형과 ② 희망하는 몸무

게를 기준으로 한 체중군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함.

  ⦁[그룹 ➊] 실제 체중보다 과체중으로 ‘비인식’, 저체중군이 되기를 ‘비희망’

  ⦁[그룹 ➋] 실제 체중보다 과체중으로 ‘인식’, 저체중군이 되기를 ‘비희망’

  ⦁[그룹 ➌] 실제 체중보다 과체중으로 ‘비인식’, 저체중군이 되기를 ‘희망’

  ⦁[그룹 ➍] 실제 체중보다 과체중으로 ‘인식’, 저체중군이 되기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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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중군 희망

아니오 예

실제보다 
과체중으로 

인식

아니오

[그룹 ➊]

 

[그룹 ➌]

뚱뚱하진 않지만, 
깡 마르고 싶어요

⇩ ⇩

예

[그룹 ➋]

너무 
뚱뚱한 거 같아요.

⇨
⇨

[그룹 ➍]

너무 뚱뚱한 거 같고, 
깡 마르고 싶어요.

[그림 6] 저체중 희망 집단과 과체중 인식 집단 분류

 - 체중과 관련하여, 실제 체중보다 더 살이 쪘다고 인식하거나, 현재 체중에 관계없이 절대

적으로 마르고 싶어하는 경우 등 여러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본인이 해당하는 실제 체중군보다 더 상위 체중군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저체중을 

희망하는 것은 아닌 아동(그룹 ➋), 본인을 과체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저체중이 되

고 싶은 아동(그룹 ➌), 그리고 두 가지 형태에 모두 해당하거나(그룹 ➍), 모두 해당하지 

않는 아동(그룹 ➊)으로 구분하여 세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 특히, [그룹 ➍]는 실제보다 더 살이 쪘다고 인식하면서, 동시에 저체중군이 되기를 희망

하는 아동으로 체중 관련 압력을 이중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조사에 참여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저체중군 희망 아동은 22.1%, 비희

망 아동은 77.9%로 나타남.

  ⦁실제로 본인이 해당하는 체중군보다 더 상위 체중군으로 인식하는 과체중 인식 아동은 

34.8%, 그렇지 않은 아동은 65.2%로 나타남.

  ⦁두 조건으로 교차 분석한 결과, [그룹 ➊]에 해당하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51.5%로 과

반이었으며, [그룹 ➋]가 26.5%, [그룹 ➌]이 13.7%, 그리고 저체중 희망과 과체중 인

식에 모두 해당하는 [그룹 ➍]는 8.3%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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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체중 희망

전체
비희망 희망

과체중 인식
비인식

[그룹 ➊]

210 (51.5%)

[그룹 ➌]

56 (13.7%)
266 (65.2%)

인식
[그룹 ➋]

108 (26.5%)

[그룹 ➍]

34 (8.3%)
142 (34.8%)

전체 318 (77.9%) 90 (22.1%) 408 (100.0%)

[표 23] 저체중 희망 집단과 과체중 인식 집단 교차표

(단위: 명, %)

 - 저체중을 희망하거나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일반적으로 여학생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남.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성별 요인에 따른 현상을 그대로 파악하기 힘

들고, 성별에 따른 영향력이 희석되어 보여질 수 있음. 따라서, 각 집단별 차이를 보다 명

확히 확인하기 위해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 진행함.

 - 여학생 집단의 경우 저체중 희망 아동은 31.5%, 비희망 아동은 68.5%로 나타났으며, 

과체중 인식 아동은 40.9%, 비인식 아동은 59.1%로 나타남.

 - 이어서, 세부 그룹별로는 [그룹 ➊]은 39.8%, [그룹 ➋]는 28.7%, [그룹 ➌]은 19.3%, 

[그룹 ➍]는 12.2%로, [그룹 ➊]을 제외한 ➋, ➌, ➍ 그룹은 모두 전체 아동([표 23]) 대

비 높은 비율을 보임으로써 여학생 집단이 더 높은 체중 압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구분
저체중 희망

전체
비희망 희망

과체중 인식
비인식

[그룹 ➊]

101 (39.8%)

[그룹 ➌]

49 (19.3%)
150 (59.1%)

인식
[그룹 ➋]

73 (28.7%)

[그룹 ➍]

31 (12.2%)
104 (40.9%)

전체 174 (68.5%) 80 (31.5%) 254 (100.0%)

*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 시 다이어트 행동과 인식에 대한 성별 차이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저체중 
희망과 과체중 인식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세부 분석함. 

[표 24] 저체중 희망 집단과 과체중 인식 집단 교차표 (여학생)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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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구분에 따른 주요 사이트 이용시간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살펴봄. 

 -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틱톡 모두 [그룹 ➍]의 이용시간이 가장 많았음.

 - [그룹 ➋]와 [그룹 ➌] 비교시 [그룹 ➋]의 이용시간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틱톡에서 높

게 나타남. 

구분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틱톡
[그룹 ➊] 134 135 69 119

[그룹 ➋] 145 164 72 131

[그룹 ➌] 129 168 66 83

[그룹 ➍] 168 175 122 186

전체 139 150 76 123

- [그룹 ➊] 비해당, [그룹 ➋] 과체중 인식, [그룹 ➌] 저체중 희망, [그룹 ➍] 과체중 인식*저체중 희망

[표 25] 집단(저체중 희망*과체중 인식) 구분에 따른 주요 사이트 이용시간

(단위: 분)

[그림 7] 집단(저체중 희망*과체중 인식) 구분에 따른 주요 사이트 이용시간

 (2) 외형 만족 및 심리정서

체중/체형/외모 만족도

 - 만족도는 체중, 체형, 외모 만족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만족도는 외모>체형>체중 순으로 높게 나타나, 외모, 체형 보다는 체중에 대한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같은 경향성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확

인됨.

 - 체중, 체형, 외모 만족도 모두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낮게 나타남.

 (2) 외형 만족 및 심리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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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사례수 체중 만족도 체형 만족도 외모 만족도
전체 408 2.39 2.51 2.66

성별
남자 154 2.49 2.66 2.86

여자 254 2.33 2.42 2.54

[표 26] 만족도 (체중, 체형, 외모)

(단위: 명, 점)

[그림 8] 외형 만족도 (점)

 

 - 체중군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체중 만족도는 저체중군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남학생, 

여학생 집단별로도 저체중군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음. 

 - 체형 만족도 또한 저체중군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음. 성별로는 여학생은 저체중군에서 체

형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반면, 남학생은 정상체중에서 체형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성별 차이를 보임.

 - 외모 만족도는 저체중군과 과체중군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여학생의 경우 저체중군의 

외모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남학생은 정상체중의 외모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남학생의 경우 체형 만족도와 외모 만족도는 정상체중군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여학생은 

체중, 체형, 외모 만족도 모두 저체중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체중, 체형, 외모 만족도와 

마른 체중 간의 관련성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임. 

 

- 26 -

BMI 
분류

체중 만족도 체형 만족도 외모 만족도
전체 여자 남자 전체 여자 남자 전체 여자 남자

저체중 3.12 3.27 2.73 2.83 2.90 2.64 2.76 2.77 2.73

정상 2.43 2.32 2.63 2.55 2.42 2.78 2.66 2.51 2.93

과체중 2.17 1.95 2.42 2.34 2.32 2.37 2.76 2.68 2.84

비만 1.47 1.29 1.63 1.97 1.65 2.26 2.44 2.29 2.58

전체 2.39 2.33 2.49 2.51 2.42 2.66 2.66 2.54 2.86

[표 27] 체중군별 만족도 (체중, 체형, 외모)

(단위: 점)

 - 집단 구분에 따른 만족도를 여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체중, 체형, 외모 만족도 모

두 [그룹 ➊]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룹 ➌]이 뒤를 이음.

 - 본인 체중군 대비 과체중이라고 인식하는 [그룹 ➋]의 경우 체중 만족도와 체형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그룹 ➍]는 외모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구분* N 체중 만족도 체형 만족도 외모 만족도
[그룹 ➊] 101 2.78 2.77 2.83

[그룹 ➋] 73 1.63 2.01 2.36

[그룹 ➌] 49 2.59 2.53 2.43

[그룹 ➍] 31 2.10 2.03 2.19

전체 254 2.33 2.42 2.54

- [그룹 ➊] 비해당, [그룹 ➋] 과체중 인식, [그룹 ➌] 저체중 희망, [그룹 ➍] 과체중 인식*저체중 희망
-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 시 다이어트 행동과 인식에 대한 성별 차이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저체중 

희망과 과체중 인식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세부 분석함. 

[표 28] 집단(저체중 희망*과체중 인식) 구분에 따른 만족도 (여학생)

(단위: 명, 점)

 - 집단간 차이를 보다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체중, 체형, 외모 만족도를 위와 같은 4개 집

단이 아닌 저체중 희망 여부(희망/비희망)와 과체중 인식 여부(인식/비인식)와 같이 보다 

명료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저체중 희망 여부(희망/비희망)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면, 체중, 체형 만족도는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외모 만족도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저체중 비희망 집단의 외모 만족도 평균은 2.75점인 반면, 희망 집단은 2.33점으로 체

중, 체형 만족도에 비해 차이가 컸음. 

체중 만족도                     체형 만족도                    외모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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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체중 인식 여부(인식/비인식)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면, 체중, 체형, 외모 만족도 모두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였음. 

  ⦁체중 만족도는 본인의 체중을 실제 체중군으로 인식하고 있는 집단(비인식)이 2.68점의 

만족도를 보인 반면, 본인의 체중을 실제보다 과체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집단의 만족도

는 1.85점으로 나타남.

  ⦁체형 만족도는 과체중 인식 집단은 2.10점, 비인식 집단은 2.73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

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외모 만족도 또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비인식 집단은 2.80

점, 인식 집단은 2.39점으로 본인의 체중을 실제 체중군으로 인식하고 있는 집단(비인식)

의 외모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구분 저체중 
희망 N 평균 t 과체중 

인식 N 평균 t

체중
비희망 318 2.39

.117
비인식 266 2.68

7.745 ***
희망 90 2.38 인식 142 1.85

체형
비희망 318 2.56

1.841
비인식 266 2.73

5.784 ***
희망 90 2.32 인식 142 2.10

외모
비희망 318 2.75

3.197 **
비인식 266 2.80

3.620 ***
희망 90 2.33 인식 142 2.39

*p＜.05, **p＜.01, ***p＜.001

[표 29] 집단(저체중 희망 여부, 과체중 인식 여부) 구분에 따른 만족도 차이 검증

(단위: 명, 점)

스트레스, 행복감 그리고 우울 

 - 만족도에 이어 스트레스 차이 또한 비슷한 경향성을 보임.

 - 저체중 희망 여부(희망/비희망)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는 외모 스트레스에서만 유의미하

였음. 

  ⦁외모 스트레스의 경우 저체중 희망 집단은 3.57점, 비희망 집단은 3.14점으로 나타남. 

 - 과체중 인식 여부(인식/비인식)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는 체중, 체형, 외모 스트레스 모

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체중 스트레스는 과체중 인식 집단이 3.74점으로 높았으며, 비인식 집단은 2.9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두 집단 간 스트레스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체형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과체중 인식 집단이 3.44점으로 높았으며, 비인식 집단은 

2.99점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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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 스트레스는 인식 집단이 3.44점, 비인식 집단은 3.12점으로 집단 간 격차는 가장 

적었으나, 두 집단 간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음. 

구분 저체중 
희망 N 평균 t 과체중 

인식 N 평균 t

체중
비희망 318 3.20

-.223
비인식 266 2.92

-6.891 ***
희망 90 3.23 인식 142 3.74

체형
비희망 318 3.09

-1.841
비인식 266 2.99

-3.762 ***
희망 90 3.34 인식 142 3.44

외모
비희망 318 3.14

-3.002 **
비인식 266 3.12

-2.813 **
희망 90 3.57 인식 142 3.44

*p＜.05, **p＜.01, ***p＜.001

[표 30] 집단(저체중 희망 여부, 과체중 인식 여부) 구분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 검증

(단위: 명, 점)

 

 - 이어서, 일상생활 중 행복감과 스트레스, 우울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봄.

 - 저체중 희망 여부(희망/비희망)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행복감, 스트레스, 우울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음.

  ⦁아동의 행복감은 저체중 비희망 집단이 7.22점인 반면, 저체중 희망 집단은 6.19점으로 

집단 간 차이는 1점 이상으로 나타남.

  ⦁스트레스는 저체중 희망 집단이 8.00점, 비희망 집단이 7.21점으로 그 격차는 행복감에 

비해 적었음.

  ⦁저체중 비희망 집단의 경우 우울을 경험한 집단이 29.9%에 그친 반면, 저체중 희망 집

단은 44.4%로 높게 나타남.    

 - 과체중 인식 여부(인식/비인식)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일상적 스트레스는 유의미하였으나 

행복감, 우울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지 않음. 

  ⦁과체중 인식 집단의 스트레스는 7.71점, 비인식 집단은 7.21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

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행복감은 과체중 비인식 집단이 7.07점, 인식 집단은 6.84점이었음. 우울은 과체중 인식 

집단은 37.3%, 비인식 집단은 30.8%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6.5%p 차이를 보였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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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체중 
희망 N 평균 t 과체중 

인식 N 평균 t

행복감
비희망 318 7.22

3.698 ***
비인식 266 7.07

.950
희망 90 6.19 인식 142 6.84

스트레스
비희망 318 7.21

-3.276 ***
비인식 266 7.21

-2.381 *
희망 90 8.00 인식 142 7.71

*p＜.05, **p＜.01, ***p＜.001

[표 31] 집단(저체중 희망 여부, 과체중 인식 여부) 구분에 따른 행복감, 스트레스 차이 검증

(단위: 명, 점)

  

구분 저체중 희망 전체 χ2 과체중 인식 전체 χ2
비희망 희망 비인식 인식

우울

예
95 40 135

6.726 **

82 53 135

1.765

29.9% 44.4% 33.1% 30.8% 37.3% 33.1%

아니오
223 50 273 184 89 273

70.1% 55.6% 66.9% 69.2% 62.7% 66.9%

전체
318 90 408 266 142 408

100% 100% 100% 100% 100% 100%

*p＜.05, **p＜.01, ***p＜.001

[표 32] 집단(저체중 희망 여부, 과체중 인식 여부) 구분에 따른 우울 차이 검증

(단위: 명, %)

 - 여학생을 대상으로 과체중 인식 여부(인식/비인식)와 저체중 희망 여부(희망/비희망)를 교

차하여 살펴봄. 

 - 행복도와 스트레스 모두 [그룹 ➊]이 가장 긍정적이었음. 과체중 인식과 저체중 희망이라

는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룹 ➍]의 행복도는 6.0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스트레스는 

8.58점으로 가장 높았음.

 - 한 가지 특성만 가지고 있는 [그룹 ➋]와 [그룹 ➌]에서는 과체중 인식 집단이 저체중 희

망 집단에 비해 행복도는 높았으며, 스트레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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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행복도 스트레스
[그룹 ➊] 101 7.01 6.97

[그룹 ➋] 73 6.95 7.78

[그룹 ➌] 49 6.31 7.82

[그룹 ➍] 31 6.06 8.58

전체 254 6.74 7.56

- [그룹 ➊] 비해당, [그룹 ➋] 과체중 인식, [그룹 ➌] 저체중 희망, [그룹 ➍] 과체중 인식*저체중 희망
-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 시 다이어트 행동과 인식에 대한 성별 차이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저체중 

희망과 과체중 인식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세부 분석함. 

[표 33] 집단(저체중 희망*과체중 인식) 구분에 따른 행복감, 스트레스 (여학생)

(단위: 명, 점)

[그림 9] 집단 구분에 따른 행복감과 스트레스 (여학생)

 - 단순히 감량/유지를 원하는 집단과 증량을 원하는 집단으로 구분할 경우, 남학생 모형에

서 집단 간 스트레스 정도에 차이를 보임. 

  ⦁여학생의 경우 감량 또는 현재 몸무게 유지를 원하는 비율이 92.5%(235명), 증량을 원

하는 비율이 7.5%(19명)로 나타남.

  ⦁남학생의 경우 감량/유지를 원하는 비율이 66.2%(154명), 증량을 원하는 비율은 

33.8%(52명)로 나타남. 증량을 원하는 남학생의 경우 감량/유지를 원하는 남학생에 비

해 행복감과 스트레스 모두 높게 나타남.

  ⦁감량/유지와 증량 간 차이는 스트레스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감량/유지를 

원하는 남학생의 스트레스 정도는 6.79점인 반면, 증량을 원하는 남학생의 스트레스는 

7.65점으로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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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여자 남자
N 평균 t N 평균 t

행복도
감량/유지 원함 235 6.72

-.518
102 7.35

-.392
증량 원함 19 7.00 52 7.50

스트레스 
정도

감량/유지 원함 235 7.54
-.527

102 6.79
-2.705 **

증량 원함 19 7.79 52 7.65

*p＜.05, **p＜.01, ***p＜.001

[표 34] 집단(감량/유지 희망, 증량 희망) 구분에 따른 행복감, 스트레스 차이 검증

(단위: 명, 점)

   

(3) 신체이미지

 

 - 신체이미지 관련 문항은 총 7문항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의 신체에 대한 이

미지는 긍정적임을 의미함. 성별 외에 체중군별, 그리고 저체중 희망 집단, 과체중 인식 

집단을 중심으로 집단별 평균 차이 분석 실시함.

  ⦁‘나의 외모 중에서 많은 곳을 바꾸고 싶다’는 문항의 평균은 3.26점으로 7개 문항 가운

데 가장 높았으며, ‘나는 몸무게를 조절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문항은 평

균 2.5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여학생의 신체이미지는 평균 2.83점, 남학생은 3.12점으로 나타나, 남학생의 신체이미지 

정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하위 문항을 살펴보면, 1, 2, 3, 7번 문항에서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나의 외모 중에서 많은 곳을 바꾸고 싶다’ 문항과 ‘남들이 내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문항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저체중 희망 여부(희망/비희망)에 따른 신체이미지 평균은 비희망 집단은 3.01점, 희망 

집단은 2.65점으로 저체중을 원하는 집단이 약 0.36점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음. 

  ⦁세부 문항별로는 1, 2, 3, 4, 7번 문항에서 저체중 희망 여부(희망/비희망)에 따른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그 차이가 가장 큰 문항은 ‘나는 내 모습 그대로가 좋다’

는 문항으로 확인됨. 저체중을 희망하는 집단이 2.46점인 반면, 희망하지 않는 집단은 

3.06점으로 0.6점 높았음. 

 - 과체중 인식 여부(인식/비인식)에 따른 신체이미지 평균의 차이는 비인식 집단이 3.10점, 

본인이 실제 체중군보다 더 살이 쪘다고 인식하는 집단은 2.63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세부 문항별 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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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체
성별 저체중 희망 

여부
과체중 인식 

여부
여자 t 비희망 t 비인식 t남자 희망 인식

전체 2.94
2.83 -3.918 

***

3.01 4.176 
***

3.10 6.284 
***3.12 2.65 2.63

1 나는 내 모습 그대로가 좋다.
2.93

2.76 -3.907 
***

3.06 4.561 
***

3.09 3.879 
***3.21 2.46 2.63

2 몸무게가 조금만 변해도 신경
이 쓰인다. 

3.00
3.16 3.437 

***

2.88 -3.598 
***

2.88 -2.619 
**2.73 3.41 3.22

3 남들이 내 외모를 어떻게 생각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2.57
2.37 -4.468 

***

2.67 3.316 
***

2.70 3.194 
**2.89 2.21 2.32

4 나는 보통 사람 정도의 외모는 
지녔다고 생각한다. 

3.22
3.18

-.812
3.29 2.436 

*

3.39 4.487 
***3.27 2.97 2.89

5 나는 내 키에 지금의 몸무게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2.61
2.57

-.844
2.61

.091
2.89 6.648 

***2.68 2.60 2.09

6 나는 몸무게를 조절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2.52
2.48

-.825
2.48

-1.115
2.40 -2.716 

**2.58 2.64 2.74

7 나의 외모 중에서 많은 곳을 
바꾸고 싶다. 

3.26
3.46 4.239 

***

3.16 -2.927 
**

3.11 -3.183 
**2.92 3.60 3.53

*p＜.05, **p＜.01, ***p＜.001

[표 35] 신체이미지의 집단 별 평균차이 분석

(단위: 점)

 - 과체중 인식과 저체중 희망에 따른 집단별 신체이미지 정도는 [그룹 ➊]이 3.2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룹 ➍]의 신체이미지 점수가 2.55점으로 가장 낮았음. [그룹 ➍]는 본인이 해당

하는 체중군보다 더 살이 쪘다고 인식하는 동시에 저체중군이 되기를 희망하는 집단으로 과

체중 인식과 저체중 희망이라는 이중압력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이미지 또

한 가장 낮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여학생의 경우, [그룹 ➊]의 신체이미지는 3.11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룹 ➍]는 2.49점

으로 가장 낮았음. 

  ⦁남학생의 경우, [그룹 ➍]의 신체이미지 점수가 3.24점으로 [그룹 ➋]나 [그룹 ➌]에 비

해 높게 나타나, 여학생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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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여자 남자
[그룹 ➊] 3.20 3.11 3.27

[그룹 ➋] 2.66 2.59 2.80

[그룹 ➌] 2.71 2.79 2.18

[그룹 ➍] 2.55 2.49 3.24

전체 2.94 2.83 3.12

- 남학생 [그룹 ➌]과 [그룹 ➍]는 해당 인원이 각각 7명, 3명으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36] 과체중 인식과 저체중 희망에 따른 집단별 신체이미지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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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이어트 행동

 (1) 다이어트 경험

다이어트 경험

 - 조사참여자의 약 52.0%의 아동이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여학생은 조사참여자의 61.8%, 남학생은 35.7%가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7배 많았음.

  ⦁15세 아동의 경우 다이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3%로 나타남.  

 - 조사 시점 기준, 다이어트 중인 아동은 20.6%임. 

  ⦁여학생이 24.8%, 남학생이 13.6%로 여학생이 1.8배 많았음. 

 - 다이어트 경험이 있거나 향후 계획 중인 비율은 73.1%임. 

  ⦁여학생은 82.7%, 남학생은 57.1%로 여학생이 1.4배 많았음. 

 - [선행연구] 이익자(2000)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여학생의 60% 이상이 체중조절을 한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요원(1998)의 연구에서는 87.0%의 학생이 체중조절에 관

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구분 사례수 다이어트 경험 O 다이어트 경험 X
현재 O 현재 X 계획 중 계획 X

전체 408 20.6% 31.4% 21.1% 27.0%

성별
남성 154 13.6% 22.1% 21.4% 42.9%

여성 254 24.8% 37.0% 20.9% 17.3%

연령

15세 105 22.9% 31.4% 17.1% 28.6%

16세 105 24.8% 33.3% 24.8% 17.1%

17세 100 18.0% 31.0% 20.0% 31.0%

18세 98 16.3% 29.6% 22.4% 31.6%

[표 37] 다이어트 경험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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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다이어트 경험

 - 최근 1년 내 다이어트 횟수는 평균 3.4회로 나타남. 

  ⦁남학생은 3.02회, 여학생은 3.51회로 여학생이 1.2배 많았음. 

  ⦁연령별로는 15세 아동이 3.82회, 16세 아동이 3.64회, 17세 아동이 3.12회 순으로 연

령이 어릴수록 다이어트 횟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처음 다이어트를 한 연령은 평균 13.9세였음. 

  ⦁남학생은 14.2세, 여학생은 13.8세에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됨. 

  ⦁연령별 첫 다이어트 시기는 15세 아동은 12.8세, 16세 14.0세, 17세 14.3세, 18세 

14.8세로 확인됨. 16~18세 아동은 첫 다이어트 시기가 14세인 반면, 15세 아동은 

12.8세로 첫 다이어트 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이어트 기간은 1~2주가 34.3%로 가장 많았음. 

  ⦁연령별로는 16~18세 아동은 1~2주가 31~43%로 가장 빈도가 높은 반면, 15세 아동은 

3~4주가 34.8%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나 더 오래 지속하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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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명)

1년내 
횟수 
(회)

첫 
시기 
(세)

기간 (%)
1주 
이내 1~2주 3~4주 1~3개

월
4-6개

월
6-12
개월

1년 
이상

전체 212 3.38 13.9 11.2 34.3 21.9 19.1 6.7 3.4 3.4

성별
남성 55 3.02 14.2 9.3 34.9 23.3 20.9 2.3 4.7 4.7

여성 157 3.51 13.8 11.9 34.1 21.5 18.5 8.1 3.0 3.0

연령

15세 57 3.82 12.8 10.9 28.3 34.8 15.2 4.3 2.2 4.3

16세 61 3.64 14.0 14.8 31.5 16.7 22.2 5.6 5.6 3.7

17세 49 3.12 14.3 14.6 36.6 14.6 22.0 4.9 2.4 4.9

18세 45 2.76 14.8 2.7 43.2 21.6 16.2 13.5 2.7 0.0

[표 38] 다이어트 횟수, 첫 시기 및 기간

(단위: 명, 회, 세, %)

 - 여학생을 대상으로 과체중 인식과 저체중 희망으로 구분하여 다이어트 경험과 횟수, 첫 

다이어트 시기를 살펴봄. 

 - 여학생 가운데 조사 시점 기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참여자는 24.8%였음.

  ⦁집단별로는 [그룹 ➍]가 32.3%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그룹 ➋]가 31.5%로 뒤를 이

음

  ⦁다이어트 경험은 [그룹 ➍]에서는 74.2%가 경험이 있었으며, [그룹 ➋]에서는 71.2%가 

다이어트 경험이 있었음.

 - 최근 1년 내 다이어트 횟수는 평균 3.38인 반면, 여학생은 3.51로 다소 높았음. 

  ⦁집단별로는 [그룹 ➊]이 3.73회로 가장 많았으며, [그룹 ➌]이 2.93회로 가장 낮았음. 

  ⦁[그룹 ➍]가 다이어트 횟수가 많거나 다이어트 기간이 다른 집단 대비 길 것으로 예상되

었으나, [그룹 ➊]의 다이어트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다이어트 행동은 

모든 아동에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첫 다이어트 시기는 전체가 13.9세, 여학생이 13.8세로 나타남. 

  ⦁집단별로는 [그룹 ➊]과 [그룹 ➋]가 각 13.7세로 가장 빨랐으며, [그룹 ➌]은 14.3세로 

가장 늦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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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집단별 다이어트 경험율 (%)

 - ‘다이어트 경험 유무’, ‘저체중 희망 여부(희망/비희망)’, ‘과체중 인식 여부(인식/비인식)’

에 따른 집단 간 디지털 기기 이용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거나 제한적 수준이었음. 아동의 디지털 기기 이용 시간 자체는 다이어트 행동 여부나 

저체중 희망 여부(희망/비희망)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집단의 디지털 기기 이용시간은 348분이었으며, 없는 집단의 이용

시간은 평균 342분으로 확인됨. 

  ⦁저체중 희망과 비희망 집단 간 디지털 기기 이용 시간은 희망하는 집단이 358분, 희망

하지 않는 집단은 341분으로 저체중 희망집단이 17분 정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과체중 인식과 비인식 집단 간 디지털 기기 이용 시간은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366분, 인식하지 않는 집단은 334분으로 인식 집단이 32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러한 차이는 10%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유의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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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t

1 다이어트
무 196 342

-.387
유 212 348

2 저체중 희망
비희망 318 341

-.879
희망 90 358

3 과체중 인식
비인식 266 334

-1.747 ✝
인식 142 366

✝p＜.1, *p＜.05, **p＜.01, ***p＜.001

[표 40] 다이어트 경험, 저체중 희망, 과체중 인식 집단별 디지털 기기 이용 시간

(단위: 명, 분) 

 - 다이어트 경험 유무에 따른 행복과 스트레스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즉, 

다이어트를 경험한 아동과 경험하지 않은 아동간에 행복감과 스트레스 정도에 별다른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아동의 행복감은 6.98점, 다이어트 경험이 없는 아동의 행복감은 

7.00점으로 비슷한 수준임.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아동의 스트레스 정도는 7.55점이며, 다이어트 경험이 없는 아동

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는 7.20점으로 0.35점 낮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음. 

다이어트 
경험 유무 N 행복 스트레스

평균 t 평균 t
아니오 196 7.00

.080
7.20

-1.693
예 212 6.98 7.55

*p＜.05, **p＜.01, ***p＜.001

[표 41] 다이어트 경험 유무에 따른 행복, 스트레스

(단위: 명, 점)

 - 다이어트 경험 유무에 따른 우울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이어트 경험이 없는 아동의 경

우 우울 경험이 27.0%인 반면,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아동 가운데에서는 우울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이 38.7%로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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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울 전체 χ2
예 아니오

다이어트 
경험

아니오
53 143 196

6.231*

27.0 73.0 100.0

예
82 130 212

38.7 61.3 100.0

전체
135 273 408

33.1 66.9 100.0

*p＜.05, **p＜.01, ***p＜.001

[표 42] 다이어트 경험 유무에 따른 우울

(단위: 명, %)

 - 다이어트 경험 유무에 따른 사이트/앱별 이용시간 확인 결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

터, 게임은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아동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이어트 경험이 없는 아동의 경우 카카오톡, 유튜브 쇼츠, OTT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하지만, 다이어트 경험 유무에 따른 사이트/앱 이용시간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는 아니었음. 

구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N 시간 N 시간

1 인스타그램 141 135 167 142

2 유튜브 156 148 146 153

3 카카오톡 (메신저) 54 85 52 66

4 틱톡 36 129 68 120

5 트위터 38 93 49 113

6 유튜브 쇼츠 43 116 37 92

7 게임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등) 39 102 30 113

8 OTT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넷플릭스 등) 21 129 32 118

[표 43] 다이어트 경험 유무에 따른 사이트/앱 이용 현황

(단위: 명, 분)

 - 저체중 희망, 과체중 인식에 따른 매체 이용 시간을 살펴본 결과, 

  ⦁상위 8개의 사이트/앱 가운데 6개의 사이트/앱에서 [그룹 ➍]의 이용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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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그룹 ➊ 그룹 ➋ 그룹 ➌ 그룹 ➍
N 시간 N 시간 N 시간 N 시간

1 인스타그램 157 134 79 145 46 129 26 168

2 유튜브 159 135 81 164 39 168 23 175

3 카카오톡 (메신저) 56 69 23 72 14 66 13 122

4 틱톡 56 119 27 131 13 83 8 186

5 트위터 37 115 30 106 13 64 7 117

6 유튜브 쇼츠 43 102 23 110 8 106 6 102

7 게임 41 102 19 123 7 76 2 165

8 OTT 20 112 14 144 14 123 5 102

- [그룹 ➊] 비해당, [그룹 ➋] 과체중 인식, [그룹 ➌] 저체중 희망, [그룹 ➍] 과체중 인식*저체중 희망

[표 44] 집단별 사이트/앱 이용 현황

(단위: 명, 분)

첫 다이어트 시기

 - 조사참여자의 첫 다이어트 시기를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중3의 경우 첫 다이어트를 초6에 시작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31.6%로 가장 높았으며, 

중2가 26.3%로 뒤를 이음. 초등학교 때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3.9%였음. 

  ⦁고1의 경우 중3 31.1%, 중2 24.6%, 중1 18.0% 순으로 높았으며, 중학교 시기에 처

음 다이어트를 시작한 비율이 73.8%를 차지함. 초등학교 때 첫 다이어트를 시작한 비율

은 14.8%였음.

  ⦁고2의 경우 중2와 중3이 각 24.5%였으며, 고1이 18.4% 순이었음. 중학교 때 처음 다

이어트를 시작한 비율은 61.2%였으며, 초등학교 때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한 비율은 

14.3%임.

  ⦁고3의 경우 중3 20.0%, 고1 15.6%, 중2와 고2가 각 13.3%로 나타남. 중학교 때 처

음 다이어트를 시작한 비율은 44.4%였으며, 초등학교에 처음 시작한 비율은 15.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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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3 고1 고2 고3
명 % 명 % 명 % 명 %

전체 57 100.0 61 100.0 49 100.0 45 100.0

초저학년 2 3.5

43.9
초4(10) 2 3.5 1 1.6

14.8

1 2.0

14.3

1 2.2

15.6초5(11) 3 5.3 3 4.9 3 6.1 2 4.4

초6(12) 18 31.6 5 8.2 3 6.1 4 8.9

중1(13) 10 17.5

56.1

11 18.0

73.8

6 12.2

61.2

5 11.1

44.4중2(14) 15 26.3 15 24.6 12 24.5 6 13.3

중3(15) 7 12.3 19 31.1 12 24.5 9 20.0

고1(16) 7 11.5 11.5 9 18.4
24.5

7 15.6

40.0고2(17) 3 6.1 6 13.3

고3(18) 5 11.1

[표 45] 첫 다이어트 시기 (학년별)

(단위: 명, %)

[그림 12] 첫 다이어트 시기 (%)

 - 조사참여 아동의 첫 다이어트 시기와 외형 만족도, 외형 스트레스, 행복감 등이 관련되는

지 살펴봄. 

 - 먼저, 체중, 체형, 외모 만족도는 아동의 첫 다이어트 시기와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체중, 체형, 외모 스트레스 가운데, 체중 스트레스는 첫 다이어트 시기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즉, 첫 다이어트 시기가 빠를수록 체중 스트레스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남. 다만, 그 수준은 p＜.1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남. 



58   |     아동·청소년의 체중관리 경험과 인식 조사 3. 조사 결과   |     59 - 43 -

 - 아동의 행복감은 첫 다이어트 시기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아동의 

첫 다이어트 시기가 늦을수록 아동의 행복감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음. 

 - 아동의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첫 다이어트 시기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됨. 즉 아동의 첫 다이어트 시기가 빠를수록 아동의 스트레스는 높은 것으로 나

타남.

외형 만족도 외형 스트레스 일상생활
체중 체형 외모 체중 체형 외모 행복감 스트레스 

첫 다이어트 
시기 (r)

.090 .041 .068 -.119✝ .034 -.056 .138* -.115✝

✝p＜.1, *p＜.05, **p＜.01, ***p＜.001

[표 46] 첫 다이어트 시기와 상관관계 (n=212)

     

 - 초등학교 시기에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한 아동의 경우 행복감은 6.4점인 반면, 고등학교

에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한 아동은 7.5점으로 행복감이 훨씬 높았음. 

 - 스트레스 또한 초등학교 시기에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한 아동은 8.0점인 반면, 고등학교 

시기에 처음 시작한 아동은 7.0점으로 스트레스 정도도 낮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13] 첫 다이어트 시기와 행복감, 스
트레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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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이유 ([표 47] 참조)

 - 1~4번까지는 개인적 사유에 해당하며, 5~8번 문항은 가족이나 친구의 영향, 9~10번 문

항은 사회적 이유, 11~12번 문항은 대중매체, 미디어의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다이어트 이유가 사회적 시선이나 분위기, 미디어의 영향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매우 낮았

으며, 대부분 개인적 이유로 다이어트를 했다고 응답함. 

 - 다이어트의 주요 이유 중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마른 몸매가 좋아 보이고, 말라 보이

고 싶어서’라는 항목이며, 35.4%의 아동이 해당함. 이어서,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여서’ 

25.9%, ‘과체중은 아니지만 몸이 무거운 느낌이어서’ 10.8% 순으로 나타남. 

 - 여학생은 ‘마른 몸매가 좋아 보이고, 말라 보이고 싶어서’ 42.0%, ‘과체중 또는 비만 상

태여서’ 21.7%, ‘과체중은 아니지만 몸이 무거운 느낌이어서’ 11.5% 순으로 나타남. 

 -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의 다이어트 이유 순위와 차이를 보였는데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

여서’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마른 몸매가 좋아 보이고, 말라 보이고 싶어

서’라는 응답은 16.4%로 여학생이 남학생 대비 2.6배 많았음. 이 외에 ‘건강을 위해’라는 

응답이 10.9%로 나타남. 

 - 이중압력에 따른 집단 구분에서는 [그룹 ➊]의 경우, ‘마른 몸매가 좋아 보이고, 말라 보

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32.5%로 가장 많았으며, ‘과체중은 아니지만 몸이 무거운 느낌

이어서’라는 응답은 15.7%로 다른 집단 대비 높은 편이었음.

 - [그룹 ➋]의 경우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여서’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마

른 몸매가 좋아 보이고, 말라 보이고 싶어서’라는 응답은 26.5%로 뒤를 이음. 

 - [그룹 ➌]의 경우, ‘마른 몸매가 좋아 보이고, 말라 보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58.3%로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다이어트하는 친구들을 보고’, ‘날씬한 몸매나 외모에 대한 친구의 

강한 권유 또는 압력을 받아서’라는 응답이 합계 16.6%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그룹 ➍]의 경우, ‘마른 몸매가 좋아 보이고, 말라 보이고 싶어서’ 36.0%,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여서’ 32.0%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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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정보 원천 ([표 48] 참조)

 - 다이어트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SNS가 43.3%로 가장 높았으

며, 유튜브가 31.9%로 뒤를 이음. 대중매체나 온라인 카페는 5% 내외에 그침.([표 49] 

참조)

  ⦁[그룹 ➌]과 [그룹 ➍]는 다이어트 정보의 원천이 SNS라는 응답이 각각 50.0%, 48.0%

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음.

  ⦁[그룹 ➍]의 경우 주로 오픈채팅방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8.0%로 나타나 다른 집

단 대비 높은 비율을 보임. 오픈채팅방은 동일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대화방이나 

채팅방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형태임.

 - 다이어트 정보 원천에 따른 다이어트 횟수는 주요 정보 원천으로 확인된 SNS와 유튜브가 

각각 3.6회로 나타남.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 아동에 비해 SNS,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는 아동의 다이어트 횟수가 3배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다이어트를 위해 시도한 방법 ([표 49] 참조)

 - 다이어트 방법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운동’(87.3%)이었으며, ‘식사량 줄이

기’(82.5%), ‘식사 횟수 줄이기’(65.6%), ‘음식 종류 제한’(50.5%), ‘하루 이상 식사 거르

기’(39.6%) 순이었음.

 - ‘다이어트 보조제나 다이어트 식품 섭취’(17.5%), ‘의도적인 구토’(12.3%), ‘처방받은 체

중 감량제 복용’(10.8%), ‘설사약, 이뇨제, 관장제, 식욕억제제 사용’(10.4%)도 10% 이

상의 빈도를 보임.

  ⦁남학생의 경우, ‘병원/한의원에서 처방받은 체중 감량제 복용’이 여학생의 2배 비율이었

으며, ‘처방없이 구입 가능한 다이어트 보조제나 다이어트 식품 섭취’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약 1.5배 많았음.

  ⦁‘의도적인 구토’는 여학생 12.7%, 남학생 10.9%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집단별로 다이어트 방법에 차이를 보임.

  ⦁[그룹 ➋]의 경우 ‘운동’ 항목이 91.2%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룹 ➌]의 경우 ‘음식 

종류 제한’이 63.9%로 다른 집단 대비 높게 나타남. 

  ⦁[그룹 ➍]의 경우 ‘운동’과 ‘음식 종류 제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하루 이상 식사 거르기(단식)’, ‘병원/한의원에서 처방받은 체중 감량제 복용’, 

‘처방없이 구입 가능한 다이어트 보조제나 다이어트 식품 섭취’, ‘설사약, 이뇨제, 관장제, 

식욕억제제 사용’의 경우 [그룹 ➊]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의도적인 구토’는 약 4

배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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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다이어트 방법 (%)

[그림 16] 집단별 다이어트 방법

다이어트로 인한 증상

 - 다이어트로 인한 증상 경험자는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212명 가운데 101명으로 47.6%

임.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여학생의 77.2%, 남학생의 22.8%가 다이어트 시작 후 증상을 

경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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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로 경험한 증상은 ‘기운이 없고 무기력함’(67.3%), ‘어지러움, 두통’(52.5%), ‘폭

식’(42.6%), ‘집중력 저하’(40.6%), ‘우울감, 불안감’(35.6%) 순이었음. 

  ⦁‘우울감, 불안감’을 느낀 비율은 여학생이 2.4배 많았으며, ‘어지러움, 두통’은 2.8배, 

‘변비, 설사, 복통’은 약 2배 정도 여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거식’과 ‘구토’와 같은 증상을 경험한 비율은 각각 22.8%와 11.9%로 나타남.

  ⦁‘폭식’ 증상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거식’ 증상 또한 약 2배 정

도 많았음. ‘구토’ 증상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약 3.3배 많았음. 

 - 대부분의 항목에서 여학생의 경험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남학생은 ‘불면이나 자다 깸’ 항

목에서 여학생보다 경험율이 높게 나타남. 

문항 전체 여자 남자
빈도 % 빈도 % 빈도 %

1 기운이 없고 무기력함 68 67.3 58 74.4 10 43.5

2 집중력 저하 41 40.6 35 44.9 6 26.1

3 어지러움, 두통 53 52.5 48 61.5 5 21.7

4 변비, 설사, 복통 31 30.7 27 34.6 4 17.4

5 불면이나 자다 깸 26 25.7 19 24.4 7 30.4

6 우울감, 불안감 36 35.6 32 41.0 4 17.4

7 구토 12 11.9 11 14.1 1 4.3

8 거식 (음식을 먹지 않고 거부함) 23 22.8 20 25.6 3 13.0

9
폭식 (통제가 되지 않아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음식 섭취)

43 42.6 38 48.7 5 21.7

[표 50] 다이어트로 인한 증상

(단위: 명, %)

증상개선방법

 - 증상을 경험한 후 해당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를 한 비율은 59.4%,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은 비율은 40.6%로 나타남. 

 -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주로 시도한 방법은 ‘다이어트 중단’ 46.3%, ‘주변 친구에게 조언 

구함’ 23.2%, ‘온라인에서 조언/정보 구함’ 11.0% 순이었음. 

 - 의료적 치료, 정신과 치료나 심리 상담은 각각 9.8%, 6.1%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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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N 퍼센트
1 다이어트 중단 38 46.3

2 주변 친구에게 조언 구함 19 23.2

3 온라인(카페, 오픈 채팅방 등)에서 조언/정보 구함 9 11.0

4 의료적 치료 (신체 증상 개선을 위한 병원 방문, 치료약 복용 등) 8 9.8

5 정신과 치료나 심리 상담 5 6.1

6 기타 3 3.7

전체 82 100.0

[표 51]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한 방법 (중복응답)

(단위: 명, %)

 - 증상 개선을 위해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은 경우, 주된 이유는 ‘다이어트를 하면 일반적

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53.7%로 가장 많았으며, ‘특별한 해결책

이 없다고 생각해서’라는 응답도 24.4%로 뒤를 이음. 

 - ‘정신과나 심리 상담을 받고 싶었지만 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4.9%

로 나타남. 

문항 빈도 퍼센트
1 다이어트를 하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해서 22 53.7

2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해서 10 24.4

3 내가 다이어트 하는 것을 주변에서 아는 것을 원치 않아서 1 2.4

4
증상 완화/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거나 약을 복용하고 싶었지만 비용
이 부담돼서

1 2.4

5 정신과나 심리 상담을 받고 싶었지만 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2 4.9

6 기타 5 12.2

전체 41 100.0

[표 52] 증상 개선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2) 식사태도

 

 - 아동의 식사태도 지표는 식이장애 위험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식

이장애 위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평균은 2.14점으로 나타남. 

 - 여학생은 2.18점, 남학생은 2.06점으로 여학생의 식사태도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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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문항별로는 ‘살찌는 것이 두렵다’는 문항이 여학생과 남학생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음. 남학생은 2.20점, 여학생은 2.91점으로 여학생이 살찌는 것에 대

한 두려움을 훨씬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문항 가운데 본 문항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살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자주 느끼는 것으로 확인됨. 

  ⦁‘자신이 좀 더 날씬해져야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는 문항도 남녀간 평균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음. 남학생은 2.29점, 여학생은 2.76점으로 더 날씬해져야겠

다는 생각은 여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았음. 

  ⦁‘내가 살이 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문항 또한 남녀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는

데, 남학생은 2.18점, 여학생은 2.82점으로 나타남.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평균이 유

의미하게 높았음.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문항은 남학생이 

2.02점, 여학생이 1.77점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음.

 - 저체중 희망 집단의 경우 식사태도 점수는 2.44점, 비희망 집단은 2.05점이었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세부 문항별로는 1, 2, 3, 6, 7, 8, 10, 11, 12, 13번 문항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 유

의미성이 확인되었으며, 모두 저체중을 희망하는 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남. 

  ⦁희망 집단에서 평균이 가장 높은 문항은 ‘살찌는 것이 두렵다’ 3.11점, ‘자신이 좀 더 

날씬해져야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3.07점, ‘내가 살이 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가 없다’ 3.03점으로 위와 같은 생각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식사 후에 토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문항은 저체중 희망/비희망 모형에서만 유의미

하였는데, 저체중 희망 집단은 평균 1.99점, 비희망 집단은 평균 1.64점으로 확인되었으

며,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 과체중 인식과 비인식 집단 간 식사태도 점수는 인식 집단이 2.47점, 비인식 집단이 

1.96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과체중 인식 여부(인식/비인식)에 따른 식사태도 세부문항별 분석 결과, 1, 2, 3, 6, 7, 

8, 9, 10, 11, 12번 문항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됨. 

  ⦁저체중 희망 여부에서는 ‘살찌는 것이 두렵다’는 문항의 점수가 가장 높았던 반면, 과체

중 인식 여부(인식/비인식)에서는 ‘내가 살이 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문항

의 점수가 3.30점으로 가장 높았음. 

  ⦁대부분의 문항은 저체중 희망 여부(희망/비희망)와 과체중 인식 여부(인식/비인식) 모두

에서 유의미하였으나, ‘음식이 나를 지배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문항은 성별, 저체중 희망

/비희망 모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과체중 인식 모형에서만 유의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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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
체

성
별

저
체

중
과

체
중

여
자

남
자

t 
비

희
망

희
망

t
비

인
식

인
식

t
전

체
2
.1

4
2
.1

8
2
.0

6
1
.3

6
0

2
.0

5
2
.4

4
-
3
.3

8
5
 **

1
.9

6
2
.4

7
-
5
.7

3
0
 ***

1
살

찌
는

 것
이

 두
렵

다
.

2
.6

4
2
.9

1
2
.2

0
5
.4

8
1
 ***

2
.5

1
3
.1

1
-
3
.9

6
0
 ***

2
.3

3
3
.2

2
-
6
.9

2
6
 ***

2
배

가
 고

파
도

 식
사

를
 하

지
 않

는
다

.
2
.0

3
2
.0

6
2
.0

0
.5

2
1

1
.9

3
2
.4

1
-
3
.5

4
3
 ***

1
.9

5
2
.2

0
-
2
.3

3
6
 *

3
음

식
 먹

는
 것

을
 억

제
할

 수
 없

어
 폭

식
을

 한
 

적
이

 있
다

.
2
.2

0
2
.2

5
2
.1

2
1
.1

0
1

2
.1

3
2
.4

7
-
2
.1

1
3
 *

2
.0

0
2
.5

8
-
4
.7

4
5
 ***

4
음

식
을

 작
은

 조
각

으
로

 나
누

어
 먹

는
다

.
1
.9

1
1
.8

8
1
.9

5
-
.5

8
8

1
.8

6
2
.0

7
-
1
.5

6
4

1
.9

1
1
.9

1
-
.0

2
1

5
자

신
이

 
먹

고
 
있

는
 
음

식
의

 
영

양
소

와
 
열

량
을

 
알

고
 있

다
.

2
.0

8
2
.0

1
2
.1

9
-
1
.5

1
4

2
.0

8
2
.0

8
.0

0
6

2
.0

2
2
.2

0
-
1
.4

7
6

6
먹

고
 난

 다
음

 심
한

 죄
책

감
을

 느
낀

다
.

2
.1

1
2
.2

0
1
.9

5
1
.8

8
9

2
.0

1
2
.4

4
-
2
.6

4
1
 **

1
.9

0
2
.5

0
-
4
.4

4
1
 ***

7
자

신
이

 
좀

 
더

 
날

씬
해

져
야

겠
다

는
 
생

각
을

 
떨

칠
 수

 없
다

.
2
.5

8
2
.7

6
2
.2

9
3
.5

7
5
 ***

2
.4

5
3
.0

7
-
3
.8

7
3
 ***

2
.2

8
3
.1

5
-
6
.4

9
0
 ***

8
내

가
 

살
이

 
쪘

다
는

 
생

각
을

 
떨

쳐
버

릴
 

수
가

 
없

다
.

2
.5

8
2
.8

2
2
.1

8
4
.7

8
5
 ***

2
.4

5
3
.0

3
-
3
.6

1
7
 ***

2
.2

0
3
.3

0
-
8
.3

4
5
 ***

9
음

식
이

 
나

의
 
인

생
을

 
지

배
한

다
는

 
생

각
이

 
든

다
.

2
.1

4
2
.2

0
2
.0

3
1
.3

7
8

2
.0

7
2
.3

8
-
1
.8

4
6

1
.8

6
2
.6

5
-
5
.8

3
0
 ***

1
0

다
른

 
사

람
들

이
 
내

게
 
음

식
을

 
먹

도
록

 
강

요
하

는
 것

 같
이

 느
껴

진
다

.
1
.8

6
1
.7

7
2
.0

2
-
2
.0

4
2
 *

1
.7

9
2
.1

2
-
2
.3

7
7
 *

1
.7

4
2
.1

0
-
2
.8

3
8
 **

1
1

단
 음

식
을

 먹
고

 나
면

 마
음

이
 편

치
 않

다
.

2
.0

1
2
.0

2
1
.9

9
.2

6
5

1
.9

2
2
.3

3
-
2
.5

9
4
 *

1
.8

3
2
.3

5
-
3
.9

8
9
 ***

1
2

위
가

 비
어

있
는

 느
낌

이
다

.
1
.9

2
1
.8

4
2
.0

5
-
1
.7

8
3

1
.8

4
2
.2

1
-
2
.4

4
5
 *

1
.8

1
2
.1

3
-
2
.6

4
5
 **

1
3

식
사

 후
에

 토
하

고
 싶

은
 충

동
을

 느
낀

다
.

1
.7

2
1
.6

8
1
.7

9
-
.9

9
6

1
.6

4
1
.9

9
-
2
.2

5
3
 

*
1
.6

7
1
.8

1
-
1
.1

6
6

*p
＜

.0
5
, **p

＜
.0

1
, ***p

＜
.0

0
1

[표
 53] 식

사
태
도

(단
위

: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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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을 보다 세분화해서 분석해본 결과, 식사태도는 [그룹 ➍]가 평균 2.7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룹 ➋]가 2.39점으로 뒤를 이음. 

 -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그룹 ➍]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중 압력

을 경험하는 집단이 식사태도 또한 부정적 경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문항 그룹 
➊

그룹 
➋

그룹 
➌

그룹 
➍ 전체

전체 1.84 2.39 2.23 2.74 2.18

1 살찌는 것이 두렵다. 2.44 3.29 2.88 3.58 2.91

2 배가 고파도 식사를 하지 않는다. 1.86 1.99 2.20 2.61 2.06

3 음식 먹는 것을 억제할 수 없어 폭식을 한 적
이 있다.

1.87 2.53 2.29 2.77 2.25

4 음식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먹는다. 1.79 1.86 1.98 2.06 1.88

5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의 영양소와 열량을 알
고 있다.

1.91 2.12 1.96 2.13 2.01

6 먹고 난 다음 심한 죄책감을 느낀다. 1.83 2.47 2.24 2.71 2.20

7 자신이 좀 더 날씬해져야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2.14 3.29 2.78 3.55 2.76

8 내가 살이 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2.08 3.58 2.73 3.58 2.82

9 음식이 나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생각이 든다. 1.79 2.53 2.08 2.97 2.20

10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1.47 1.84 1.86 2.45 1.77

11 단 음식을 먹고 나면 마음이 편치 않다. 1.74 2.14 2.04 2.61 2.02

12 위가 비어있는 느낌이다. 1.55 1.84 2.02 2.52 1.84

13 식사 후에 토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1.44 1.66 1.94 2.10 1.68

- [그룹 ➊] 비해당, [그룹 ➋] 과체중 인식, [그룹 ➌] 저체중 희망, [그룹 ➍] 과체중 인식*저체중 희망
-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 시 다이어트 행동과 인식에 대한 성별 차이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저체중 희

망과 과체중 인식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세부 분석함. 

[표 54] 집단에 따른 식사태도 (여학생)

(단위: 점)

 - 아동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 상태와 식사태도를 살펴보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할수

록 식이장애 위험성과 관련되는 식사태도 점수는 높게 나타남. 

  ⦁전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동의 식사태도가 3.0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하지 

않다 2.62점, 보통이다 2.20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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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전혀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보통이다 건강하다 매우 

건강하다

식사태도 2.14 3.06 2.62 2.20 1.98 1.99

[표 55] 주관적 건강 상태와 식사태도

(단위: 점)

 - 식사태도는 식이장애 위험성을 체크하는 지표로도 활용되는데, 식사태도와 아동의 외형 만

족도, 외형 스트레스, 행복감, 스트레스 간 상관관계를 살펴봄. 

  ⦁식사태도와 외형 만족도, 외형 스트레스, 일상적 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남. 체중, 체형, 외모 만족도가 낮을수록 식사태도 점수는 증가하였으며, 외형 스트레스

가 증가할수록 식사태도 점수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상적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아동의 식사태도 점수도 증가하였음. 

  ⦁아동 행복감의 경우, 외형 만족도, 외형 스트레스, 스트레스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식사태도와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음. 아동의 외형 만

족도가 높을수록, 외형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그리고 일상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아동의 

행복감은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식사태도 외형 만족도 외형 스트레스 행복감체중 체형 외모 체중 체형 외모

외형 
만족도 

체중
-0.256 

***

체형
-0.176 

***
0.605 

***

외모
-0.129 

**
0.423 

***
0.550 

***

외형 
스트레스

체중
0.392 

***
-0.527 

***
-0.311 

***
-0.194 

***

체형
0.291 

***
-0.274 

***
-0.470 

***
-0.255 

***
0.618 

***

외모
0.286 

***
-0.212 

***
-0.259 

***
-0.490 

***
0.513 

***
0.603 

***

행복감
-0.042 0.231 

***
0.267 

***
0.342 

***
-0.208 

***
-0.205 

***
-0.283 

***
　

스트레스
0.168 

***
-0.061 -0.105 

*
-0.142 

**
0.221 

***
0.183 

***
0.284 

***
-0.351 

***

*p＜.05, **p＜.01, ***p＜.001

[표 56] 식사태도와 관련 변수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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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1) 외모 지상주의

 - [표 57]을 통해 외모 지상주의 척도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외모 지상주의 정도 평균

은 3.08점이었으며, ‘외모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응답이 3.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외모 지상주의 전체 평균과 세부 문항에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

었음. 

 - 외모지상주의 인식 정도에 있어 집단 간 차이가 가장 명확하게 확인된 집단은 저체중 희

망 집단과 비희망 집단으로 나타남. 

  ⦁저체중 희망 여부(희망/비희망)에 따른 집단 별 차이에서는 전체 평균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저체중 희망 집단의 외모 지상주의 인식 정도는 3.34점, 비희망 

집단은 3.01점으로 나타남. 

  ⦁세부 문항에서도 ‘능력이 있더라도 외모가 매력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문항과 ‘외

모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문항에서 저체중 희망 집단의 평균이 

모두 높았으며,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 과체중 인식 여부(인식/비인식)에 따른 집단간 외모지상주의 인식 정도의 차이는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문항 전체
성별 저체중 희망 

여부
과체중 인식 

여부
여자 t 비희망 t 비인식 t남자 희망 인식

전체 3.08
3.08

.035
3.01 -2.956 

**

3.04
-1.046

3.08 3.34 3.15

1 능력이 있더라도 외모가 매력
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3.00
3.00

-.192
2.92 -2.784 

**

3.01
.061

3.02 3.31 3.00

2 친구를 사귈 때 외모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2.74
2.67

-1.400
2.69

-1.660
2.68

-1.412
2.84 2.92 2.85

3 외모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3.50
3.57

1.879
3.42 -2.953 

**

3.45
-1.298

3.37 3.79 3.59

*p＜.05, **p＜.01, ***p＜.001

[표 57] 집단별 평균 차이 분석 (외모 지상주의)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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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모지상주의와 마른몸 규범화, 미디어 영향력 등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 문항에서 차이가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구분은 저체중 희망 여부(비희망/희망)에 따른 구분이었음. 따라

서, 해당 집단 구분을 중심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음. 

 - 외모지상주의 하위문항에서 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한 문항은 1, 3번으로 확인됨. 세부 문

항별로 빈도를 살펴보면, ‘능력이 있더라도 외모가 매력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문항

은 ‘그렇지 않다’는 문항과 ‘보통이다’라는 문항 비율은 비희망 집단의 비율이 높은 반면, 

‘그렇다’라는 응답은 저체중 희망 집단의 비율이 높은데 특히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은 비

희망 집단이 7.8%, 희망 집단이 18.9%로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7] 외모지상주의 (1)

 - ‘외모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문항은 전체적으로 ‘그렇다’라는 응

답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비희망/희망 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

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비희망 집단의 비율이 높은 반면, ‘그렇다’는 응답은 희망 집단

의 비율이 높았음. 특히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은 다른 문항과 마찬가지로 희망 집단이 

약 2배 이상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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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외모지상주의 (3)

  (2) 마른몸 규범화

 - 마른몸 규범화 정도는 평균 2.83점으로 나타남. ‘주변에 날씬한 사람들을 보면 내 몸매가 

불만스럽다’는 문항이 3.08점으로 가장 높았음. 

 - 성별에 따른 마른몸 규범화 정도는 여학생은 2.94점, 남학생은 2.66점으로 여학생의 마

른몸 규범화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음.  

  ⦁세부 문항에서는 ‘주변에 날씬한 사람들을 보면 내 몸매가 불만스럽다’는 문항에서 남녀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는데, 남학생은 2.63점, 여학생은 3.35점으로 큰 차이를 보였음. 

 - 저체중 희망 여부에 따른 집단간 마른몸 규범화 정도는 희망 집단이 3.12점, 비희망 집단

이 2.75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세부 문항에서는 ‘주변에 날씬한 사람들을 보면 내 몸매가 불만스럽다’ 문항이 희망 집단

은 3.48점, 비희망 집단은 2.96점으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이어서, ‘마른 체형을 만들기 위해 건강을 해치더라도 매력적으로 보일수만 있다면 괜찮

다’는 응답이 희망 집단에서는 2.83점, 비희망 집단에서는 2.46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

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음. 

 - 과체중 인식 집단의 마른몸 규범화 정도는 3.13점, 비인식 집단은 2.68점으로 나타났으

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음.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변에 날씬한 사람들을 보면 내 몸매가 불만스럽다’ 문항이 

인식 집단은 3.67점, 비인식 집단은 2.76점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마른 체형을 만들기 위해 건강을 해치더라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만 있다면 괜찮다’는 응

답 또한 인식 집단은 2.76점, 비인식 집단은 2.42점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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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체
성별 저체중 희망 

여부
과체중 인식 

여부
여자 t 비희망 t 비인식 t남자 희망 인식

전체 2.83
2.94 2.809 

**

2.75 -3.185 
**

2.68 -4.558 
***2.66 3.12 3.13

1
우리 사회에서 뚱뚱한 사람은 매
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2.89
2.87

-.439
2.84

-1.321
2.85

-.731
2.92 3.04 2.95

2
주변에 날씬한 사람들을 보면 내 
몸매가 불만스럽다.

3.08
3.35 5.448 

***

2.96 -3.279 
***

2.76 -6.938 
***2.63 3.48 3.67

3
마른 체형을 만들기 위해 건강을 
해치더라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만 있다면 괜찮다. 

2.54
2.60

1.286
2.46 -2.495 

*

2.42 -2.580
*2.44 2.83 2.76

*p＜.05, **p＜.01, ***p＜.001

[표 58] 집단별 평균 차이 분석 (마른몸 규범화)

(단위: 점)

 - 저체중 희망 여부(비희망/희망)에 따른 구분을 중심으로 빈도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았으며, 

마른몸 규범화 하위문항에서 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한 문항은 2, 3번으로 확인됨.

 - ‘주변에 날씬한 사람들을 보면 내 몸매가 불만스럽다’는 문항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라는 항목은 비희망 집단의 비율이 높은 반면, ‘그렇다’라는 항목은 저체중 희망 집단의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매우 그렇다’ 항목은 희망 집단의 응답 비율이 약 2배 많았음. 

[그림 19] 마른몸 규범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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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른 체형을 만들기 위해 건강을 해치더라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만 있다면 괜찮다’라는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항목은 비희망 집단의 응답비율이 저체중 희망 집단에 비해 약 

1.8배 많았으나, ‘매우 그렇다’라는 항목은 저체중 희망 집단이 15.6%로 비희망 집단에 

비해 약 2.6배 많아 두 항목간 응답율의 차이를 보임. 

[그림 20] 마른몸 규범화 (3)

  (3) 미디어 영향력

 - 미디어 영향력에 대한 인식 정도는 평균 3.00점으로 나타남. ‘대중매체가 몸매에 대한 불

만족을 부추긴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평균 3.27점으로 가장 높았음. 

 - 성별 미디어 영향력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여학생은 3.26점, 남학생은 2.56점으로 여학

생이 남학생에 비해 미디어 영향력을 더 크게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수준이었음. 세부 문항 분석 결과, 세 문항 모두 성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나, 미디어 영향력에 대한 성별 인식 차이가 두드러짐. 

  ⦁‘TV, 잡지, 인터넷에 나오는 사람들의 몸매와 내 몸매를 비교한다’는 문항은 남학생 

2.44점, 여학생 2.99점으로 0.55점의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음. 

  ⦁‘연예인의 마른 체형을 보면 더 날씬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다’는 문항 또한 여학생은 

3.23점, 남학생은 2.45점으로 여학생이 0.78점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음. 

  ⦁‘대중매체가 몸매에 대한 불만족을 부추긴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은 여학생은 3.56점, 남

학생은 2.81점으로 0.75점의 차이를 보였으며, 본 문항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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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체중 희망 여부(희망/비희망)와 과체중 인식 여부(인식/비인식)에 따른 미디어 영향력의 

집단 간 차이는 여러 문항에서 확인됨.

 - 저체중 희망 여부(희망/비희망)에 따른 미디어 영향력 점수는 희망 집단이 3.31점, 비희

망 집단은 2.90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음. 

  ⦁세부 문항별로는 ‘TV, 잡지, 인터넷에 나오는 사람들의 몸매와 내 몸매를 비교한다’는 문

항은 희망 집단은 3.13점, 비희망 집단은 2.68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음. 

  ⦁‘연예인의 마른 체형을 보면 더 날씬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다’는 문항 또한 저체중 

희망 집단은 3.38점, 비희망 집단은 2.81점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음.

  - 과체중 인식 집단과 비인식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인식 집단은 3.37점, 비인식 집단

은 2.80점으로 과체중 인식 집단의 미디어 영향력 정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음. 

  ⦁세부 문항별로는 ‘TV, 잡지, 인터넷에 나오는 사람들의 몸매와 내 몸매를 비교한다’는 문

항은 인식 집단이 3.21점, 비인식 집단이 2.55점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연예인의 마른 체형을 보면 더 날씬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다’는 문항 또한, 실제 체

중보다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3.39점, 비인식 집단은 2.69점이었으며, 이러한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대중매체가 몸매에 대한 불만족을 부추긴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점수가 가장 높았는

데, 인식 집단은 3.49점, 비인식 집단은 3.15점으로 나타남. 이 문항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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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체

성별 저체중 희망 
여부

과체중 인식 
여부

여자
t

비희
망 t

비인
식 t

남자 희망 인식

전체 3.00
3.26 6.954 

***

2.90 -3.354 
**

2.80 -5.469 
***2.56 3.31 3.37

1
TV, 잡지, 인터넷에 나오는 사람들
의 몸매와 내 몸매를 비교한다.

2.78
2.99 4.338 

***

2.68 -2.968 
**

2.55 -5.082 
***2.44 3.13 3.21

2
연예인의 마른 체형을 보면 더 날
씬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다.

2.94
3.23 5.816 

***

2.81 -3.553 
***

2.69 -5.146 
***2.45 3.38 3.39

3
대중매체가 몸매에 대한 불만족을 
부추긴다고 생각한다.

3.27
3.56 6.258 

***

3.23
-1.414

3.15 -2.677 
**2.81 3.43 3.49

*p＜.05, **p＜.01, ***p＜.001

[표 59] 집단 별 평균차이 분석 (미디어 영향력)

(단위: 점)

 

 - 저체중 희망 여부(비희망/희망)에 따른 구분을 중심으로 빈도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았으며, 

미디어 영향력 하위문항에서 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한 문항은 1, 2번으로 확인됨.

 - ‘TV, 잡지, 인터넷에 나오는 사람들의 몸매와 내 몸매를 비교한다’라는 문항은 ‘그렇지 않

다’, ‘보통이다’ 항목은 비희망 집단의 비율이 높았으며, ‘그렇다’라는 항목은 저체중 희망 

집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매우 그렇다’ 항목은 저체중 희망 집단이 비희망 집단

에 비해 약 2.5배 더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 미디어 영향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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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의 마른 체형을 보면 더 날씬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다’는 문항은 비희망 집단

과 희망 집단 간 차이가 더 두드러졌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항목은 비희망 집단의 응답 

비율이 약 1.6배 많았으나, ‘매우 그렇다’ 항목에서는 저체중 희망 집단의 응답율이 약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됨. 

[그림 22] 미디어 영향력 (2)

  (4) 극단적 다이어트 인식, 차별경험

 - 극단적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은 평균 2.50점으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성은 2.48점, 남성은 2.54점으로 남성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음. 

  ⦁저체중 희망과 비희망 집단 간에는 희망 집단은 2.93점, 비희망 집단은 2.38점으로 저

체중 희망 집단이 극단적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으로도 유의미하였음. 

 - 외모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은 평균 2.52점이었음. 

  ⦁남학생은 2.58점, 여학생은 2.48점으로 남학생의 차별경험이 높게 나타남. 

  ⦁과체중 인식 여부(인식/비인식)에 따른 차별경험 정도는 인식 집단은 2.73점, 비인식 집

단은 2.41점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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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체
성별 저체중 희망 

여부
과체중 인식 

여부
여자 t 비희망 t 비인식 t남자 희망 인식

뼈만 남을 정도의 극단적인 다이어
트일지라도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
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2.50
2.48

-.466
2.38 -3.820 

***

2.48
-.476

2.54 2.93 2.54

외모(얼굴, 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받아본 경험이 있다. 

2.52
2.48

-.725
2.49

-.967
2.41 -2.501 

*2.58 2.63 2.73

*p＜.05, **p＜.01, ***p＜.001

[표 60] 집단 별 평균차이 분석 (극단적 다이어트 인식, 차별경험)

(단위: 점)

 - 이어서, 극단적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 문항도 저체중 희망 여부(비희망/희망)에 따른 구분

을 중심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음. 

 - 분석 결과, ‘뼈만 남을 정도의 극단적인 다이어트일지라도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문항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항목은 비희망 집단의 응답율이 

30.8%로 높았으나, ‘그렇다’라는 응답은 비희망 집단이 합계 19.2%인 반면, 저체중 희망 

집단은 합계 37.7%로 약 2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즉, 저체중 희망 집단의 경우 

극단적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이 비희망 집단에 비해 훨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 극단적 다이어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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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외모에 대한 태도와 인식 (점)

 - 과체중 인식과 저체중 희망에 따른 집단별 인식 정도를 살펴봄. 

 - 외모 지상주의 인식 정도는 [그룹 ➍]가 3.48점으로 외모 지상주의 정도가 가장 높았으

며, [그룹 ➌], [그룹 ➋]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외모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인식이 [그룹 ➌]과 [그룹 ➍]에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점수를 보임. 

 - 마른몸 규범화 정도는 평균 2.94점이었으며, [그룹 ➍]가 평균 3.48점으로 마른몸 규범화 

정도가 가장 높았고, [그룹 ➋]가 3.12로 뒤를 이음. 

  ⦁세부 문항에서는 ‘주변에 날씬한 사람들을 보면 내 몸매가 불만스럽다’는 문항에서 [그룹 

➍]의 점수는 4.06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미디어 영향에 대한 인식 또한 [그룹 ➍]가 평균 3.6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룹 ➋]가 

3.58점으로 뒤를 이음. 

  ⦁세부 문항별로는 ‘대중매체가 몸매에 대한 불만족을 부추긴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이 [그

룹 ➋]에서 3.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극단적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 또한 [그룹 ➍]가 3.32점으로 가장 높았음. 반면 [그룹 ➋]

가 극단적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 정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차별 경험은 [그룹 ➍]가 3.0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룹 ➋]가 뒤를 이음. [그룹 ➌]과 

[그룹 ➊]은 2.24점으로 차별 경험 정도가 가장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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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집단별 다이어트 인식 (여학생)

문항 그룹 
➊ 

그룹 
➋ 

그룹 
➌ 

그룹 
➍ 전체

외모 
지상주의 

전체 2.90 3.05 3.25 3.48 3.08

능력이 있더라도 외모가 매력이 없으면 성공하
기 어렵다.

2.85 2.88 3.14 3.52 3.00

친구를 사귈 때 외모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2.46 2.73 2.78 3.10 2.67

외모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3.39 3.55 3.84 3.84 3.57

마른몸 
규범화 

전체 2.63 3.12 2.95 3.48 2.94

우리 사회에서 뚱뚱한 사람은 매력적이지 않다
고 생각한다.

2.76 2.84 2.86 3.29 2.87

주변에 날씬한 사람들을 보면 내 몸매가 불만스
럽다.

2.79 3.88 3.24 4.06 3.35

마른 체형을 만들기 위해 건강을 해치더라도 매
력적으로 보일 수만 있다면 괜찮다. 

2.35 2.66 2.73 3.10 2.60

미디어 
영향

전체 2.92 3.58 3.22 3.67 3.26

TV, 잡지, 인터넷에 나오는 사람들의 몸매와 내 
몸매를 비교한다.

2.54 3.37 3.06 3.45 2.99

연예인의 마른 체형을 보면 더 날씬해지고 싶다
는 욕구가 생긴다.

2.81 3.58 3.22 3.77 3.23

대중매체가 몸매에 대한 불만족을 부추긴다고 
생각한다.

3.40 3.79 3.39 3.77 3.56

극단 
다이어트 

인식

뼈만 남을 정도의 극단적인 다이어트일지라도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
는다.

2.31 2.23 2.67 3.32 2.48

차별 경험
외모(얼굴, 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받아본 
경험이 있다. 

2.24 2.74 2.24 3.06 2.48

- [그룹 ➊] 비해당, [그룹 ➋] 과체중 인식, [그룹 ➌] 저체중 희망, [그룹 ➍] 과체중 인식*저체중 희망
-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 시 다이어트 행동과 인식에 대한 성별 차이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저체중 희

망과 과체중 인식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세부 분석함. 

[표 61] 집단별 다이어트 인식 (여학생)

(단위: 점)

- 67 -

[그림 25] 집단별 다이어트 인식 (여학생)

문항 그룹 
➊ 

그룹 
➋ 

그룹 
➌ 

그룹 
➍ 전체

외모 
지상주의 

전체 2.90 3.05 3.25 3.48 3.08

능력이 있더라도 외모가 매력이 없으면 성공하
기 어렵다.

2.85 2.88 3.14 3.52 3.00

친구를 사귈 때 외모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2.46 2.73 2.78 3.10 2.67

외모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3.39 3.55 3.84 3.84 3.57

마른몸 
규범화 

전체 2.63 3.12 2.95 3.48 2.94

우리 사회에서 뚱뚱한 사람은 매력적이지 않다
고 생각한다.

2.76 2.84 2.86 3.29 2.87

주변에 날씬한 사람들을 보면 내 몸매가 불만스
럽다.

2.79 3.88 3.24 4.06 3.35

마른 체형을 만들기 위해 건강을 해치더라도 매
력적으로 보일 수만 있다면 괜찮다. 

2.35 2.66 2.73 3.10 2.60

미디어 
영향

전체 2.92 3.58 3.22 3.67 3.26

TV, 잡지, 인터넷에 나오는 사람들의 몸매와 내 
몸매를 비교한다.

2.54 3.37 3.06 3.45 2.99

연예인의 마른 체형을 보면 더 날씬해지고 싶다
는 욕구가 생긴다.

2.81 3.58 3.22 3.77 3.23

대중매체가 몸매에 대한 불만족을 부추긴다고 
생각한다.

3.40 3.79 3.39 3.77 3.56

극단 
다이어트 

인식

뼈만 남을 정도의 극단적인 다이어트일지라도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
는다.

2.31 2.23 2.67 3.32 2.48

차별 경험
외모(얼굴, 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받아본 
경험이 있다. 

2.24 2.74 2.24 3.06 2.48

- [그룹 ➊] 비해당, [그룹 ➋] 과체중 인식, [그룹 ➌] 저체중 희망, [그룹 ➍] 과체중 인식*저체중 희망
-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 시 다이어트 행동과 인식에 대한 성별 차이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저체중 희

망과 과체중 인식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세부 분석함. 

[표 61] 집단별 다이어트 인식 (여학생)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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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사태도와 외모, 미디어 영향, 체중관리 인식 등 관련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든 

변수와 유의미한 수준에서 상관관계 확인됨. 

  ⦁신체 이미지와 유일하게 부적 관계에 있었는데, 신체 이미지가 낮을수록 식사태도 점수, 

즉 식이장애 위험 정도가 높게 나타남. 

  ⦁외모지상주의, 마른몸 규범화, 미디어 영향력, 차별경험이 높을수록 식사태도도 높게 나

타남. 

  ⦁극단적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식사태도 점수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됨. 

구분 1 2 3 4 5 6 7 8
1 식사태도 1

2 신체 이미지 -0.486 
***

1

3 외모지상주의 0.230 
***

-0.323
***

1

4 마른몸 규범화 0.476 
***

-0.431
***

0.515 
***

1

5 미디어 영향 0.480 
***

-0.445
***

0.355 
***

0.639 
***

1

6 극단적 
다이어트 인식

0.350 
***

-0.159
***

0.309 
***

0.460 
***

0.303 
***

1

7 차별 경험 0.382 
***

-0.320
***

0.283 
***

0.409 
***

0.359 
***

0.181 
***

1

8 첫 다이어트 
시기

-.134 .147 
*

.041 -.116 -.151
*

-.017 -.088
1

9 다이어트 횟수 .201
**

-.276
***

.119 .105 .152
*

.041 .021 -.167
*

*p＜.05, **p＜.01, ***p＜.001

[표 62] 변수간 상관관계

 - 다이어트 경험에 따른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집단의 신체 이미

지는 다이어트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낮았으며, 마른몸 규범화 경향, 미디어 영향력, 

극단적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 차별 경험, 식사 태도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남. 

  ⦁외모 지상주의 경향은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집단이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음. 

 - 하루 이상 식사를 거르는 경험이 있거나 의도적인 구토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대부분

의 항목에서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음.

  ⦁하루 이상의 단식 경험이 있는 집단은 다이어트 경험은 있지만 단식 경험은 없는 집단에 

비해 신체 이미지가 낮고, 마른몸 규범화 정도, 미디어 영향력, 극단적 다이어트에 대한 



84   |     아동·청소년의 체중관리 경험과 인식 조사 3. 조사 결과   |     85 - 69 -

인식, 차별 경험, 식사태도 모두 부정적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

준이었음. 

  ⦁의도적으로 구토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 또한, 다이어트 경험은 있지만 의도적인 구토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신체이미지, 외모 지상주의, 마른몸 규범화, 극단적 다이어트, 

차별 경험, 식사태도 모두 부정적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식이 장애 위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식사태도 척도의 경우 ‘음식 종류 제한’, ‘식사 횟수 

줄이기’, ‘하루 이상 식사 거르기’, ‘체중 감량제 복용’, ‘다이어트 보조제나 다이어트 식

품 섭취’, ‘설사약, 이뇨제, 관장제, 식욕억제제 사용’, ‘의도적인 구토’ 항목에서 모두 집

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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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신
체

 이
미

지
외

모
 

지
상

주
의

마
른

몸
 규

범
화

미
디

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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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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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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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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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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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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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가장 개선해야할 방안

 -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바람직한 식습관과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습관 교육’이 27.7%, ‘청소년에 적합한 체중관리, 다이어트 정보 제공’ 23.0%, ‘자신의 

몸과 외모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 제공’ 13.7%, ‘마른 

몸이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편견과 인식 개선 활동’ 12.3% 순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 비율
1 바람직한 식습관과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습관 교육 113 27.7

2 청소년에 적합한 체중관리, 다이어트 정보 제공 94 23.0

3
자신의 몸과 외모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 제공

56 13.7

4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형과 외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캠페인 활동(바디 포지티브) 등

40 9.8

5 마른 몸이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편견과 인식 개선 활동 50 12.3

6 과도한 다이어트 경험을 공유하는 SNS나 온라인 매체에 대한 규제 23 5.6

7
다이어트 약물이나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과대광고 규제 등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16 3.9

8 다이어트 관련 온/오프라인 고민 상담 창구 마련 및 서비스 제공 14 3.4

전체 408 100.0

[표 64] 개선방안
(단위: 명, %)

04
요약 및 제언

1) 요약     

2)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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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및 제언4

 -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 아동의 체중관리 및 체중조절 경험과 인식을 확인하고 아

동 체중조절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됨.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 체중관리와 체중조절 관련 주요 이슈와 아동 건강권 관련 개

선방안을 제안하였음. 

 1) 요약 

아동의 체중관리 실태

 - 아동의 체중 관련하여 실태를 살펴보면, 체중군별로는 정상체중이 71.1%이었으며, 저체

중과 과체중은 각 10.0%, 비만이 8.8%로 나타남. 

 - 실제 아동이 해당하는 체중군과 아동의 인식하는 체중군 간에는 차이를 보였는데, 실제보

다 살이 쪘다고 인식하는 아동은 34.8%로 나타남.

 - 조사참여자의 약 52.0%의 아동이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여학생은 조사참여자의 61.8%, 남학생은 35.7%가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7배 많았음.

  ⦁조사 시점 기준, 다이어트 중인 아동은 20.6%임. 여학생이 24.8%, 남학생이 13.6%로 

여학생이 1.8배 많았음. 

 - 아동의 연령에 따른 차이도 확인됨. 

  ⦁다이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세 아동의 경우 45.9%인 반면, 15세 아동은 

54.3%로 나타나 연령이 어릴수록 다이어트 경험이 많았음. 

  ⦁다이어트 횟수 또한 15세 아동이 3.82회, 16세 아동이 3.64회, 17세 아동이 3.12회 

순으로 연령이 어릴수록 다이어트 횟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처음 다이어트를 한 연령은 평균 13.9세였는데, 연령별 첫 다이어트 시기는 15세 아동

은 12.8세, 16세는 14.0세, 17세는 14.3세, 18세는 14.8세로 확인됨. 16~18세 아동

은 첫 다이어트 시기가 14세 범주인 반면, 15세 아동은 12.8세로 연령이 어릴수록 첫 

다이어트 시기도 빠름. 

 - 다이어트 방법으로는 ‘다이어트 보조제나 다이어트 식품 섭취’(17.5%), ‘의도적인 구토’ 

    (12.3%), ‘처방받은 체중 감량제 복용’(10.8%), ‘설사약, 이뇨제, 관장제, 식욕억제제 사

용’(10.4%)도 10% 이상의 빈도를 보임.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여학생의 77.2%, 남학생의 22.8%가 다이어트 후 증상 경험 보임.

  ⦁‘폭식’ 증상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거식’ 증상 또한 약 2배 정

도 많았음. ‘구토’ 증상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약 3.3배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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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체중관리 실태

 - 아동의 체중관리 경험과 인식에 있어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연하였음. 

 - 전반적으로 여학생의 다이어트 비율, 저체중 비율 그리고 저체중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

음.

  ⦁저체중군 비율은 남학생은 7.1%, 여학생은 11.8%로 나타나 여학생이 약 1.7배 많았음. 

  ⦁과제중/비만 비율은 남학생은 24.6%, 여학생은 15.4%로 남학생이 약 1.6배 많았음.

  ⦁실제 체중 대비, 감량하고 싶은 몸무게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 3배 많았음.  

  ⦁여학생의 89.0%는 감량을 원하며 증량을 원하는 비율은 7.5%임. 남학생의 62.3%는 

감량을 원하고, 33.8%(여학생의 4.5배)는 증량을 원함.

 - 실제 체중군에 대한 인식 또한 남녀간 차이를 보임. 

  ⦁저체중군에 속하지만, 상위 체중군(정상체중군 이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남학생이 

9.1%, 여학생은 40.0%로 4배 이상 많게 나타남. 

  ⦁여학생의 경우, 실제 BMI가 정상체중군이면서 본인의 체형을 살찐 편(과체중)이라고 인

식하는 비율은 40.5%로 나타남. 실제보다 살이 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약 1.5배 높았음.

 - 여학생의 다이어트 동기는 ‘마른 몸매가 좋아 보이고, 말라 보이고 싶어서’가 42.0%, 남

학생의 경우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여서’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많았음.

 - 체중, 체형, 외모 만족도, 신체이미지 모두 남학생이 긍정적임.

  ⦁남학생의 경우 체형 만족도와 외모 만족도는 정상체중군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여학생

은 체중, 체형, 외모 만족도 모두 저체중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체중, 체형, 외모 만족

도와 마른 체중 간의 관련성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임. 

  ⦁여학생의 신체이미지는 평균 2.83점, 남학생은 3.12점으로 나타나, 남학생의 신체이미지 

정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다이어트 관련 인식 또한 남학생이 긍정적임.

  ⦁여학생의 경우 살찌는 것에 두려움을 남학생에 비해 훨씬 많이 느끼는 동시에 좀 더 날

씬해져야겠다는 생각 또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외모지상주의는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마른몸 규범화, 미디어 영향력은 여학

생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았음. 

체중관리 및 체중조절 실태를 통해 본 집단간 차이

 - 아동을 저체중군을 희망하는지 여부와 실제보다 과체중군으로 인식하는지 여부로 집단을 

세분화하여 분석 진행하였으며, 집단에 따라 다이어트 실태와 인식에 차이를 보임. 

 - 저체중 희망 집단과 과체중 인식 집단은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차이

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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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체중 희망 집단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저체중 희망 집단은 살찌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좀 더 날씬해져야겠다는 생각을 떨

칠 수 없으며, 식사 후에 토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응답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남. 

  ⦁과체중 인식 집단은 비인식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만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았으나, 저체

중 희망 집단은 비희망 집단에 비해 행복감, 스트레스, 우울감 모두 유의미하게 낮았음. 

  ⦁저체중 희망 여부(비희망/희망)에 따른 구분에서 희망 집단은 외모지상주의, 마른몸 규범

화 정도, 미디어 영향력, 극단적 다이어트 인식이 높음. 

 - 과체중 인식 집단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과체중 인식 집단은 살이 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고, 음식이 나를 지배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응답에서 유의미하였음. 

  ⦁외모지상주의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마른몸 규범화, 미디어 영향력 인식은 높음.

  ⦁식이장애 위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식사태도 지표에서 저체중을 희망하는 동시에 과

체중으로 인식하는 [그룹 ➍]에 이어 높게 나타남. 

  ⦁미디어 영향력에 대한 인식은 저체중 희망군, 과체중 인식군 모두 높게 나타남.

 - 저체중을 희망하는 동시에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그룹 ➍]는 저체중 희망 또는 과체중 인

식이라는 특성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집단에 비해 더 부정적 특성을 보임.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위한 집단구분 방식은 [그룹 ➍]는 저체중을 희망하는 동시에 본

인을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아동, [그룹 ➌]은 저체중 희망 아동, [그룹 ➋]는 실제보다 과

체중으로 인식하고 있는 아동, [그룹 ➊]은 저체중을 희망하지 않는 동시에, 실제보다 과

체중으로 인식하지 않는 아동임.

  ⦁신체이미지 점수가 가장 낮았음.

  ⦁행복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고, 스트레스는 가장 높음. 

  ⦁[그룹 ➍]의 경우, 다이어트 방법 중 ‘운동’과 ‘음식 종류 제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

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하루 이상 식사 거르기(단식)’, ‘병원/한의원에서 처방받은 체

중 감량제 복용’, ‘처방없이 구입 가능한 다이어트 보조제나 다이어트 식품 섭취’, ‘설사

약, 이뇨제, 관장제, 식욕억제제 사용’의 경우 [그룹 ➊]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의

도적인 구토’는 약 4배 높게 나타남. 

  ⦁식이장애 위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식사태도 지표의 경우 [그룹 ➍]가 가장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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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언

일상화, 그리고 저연령화되는 아동의 다이어트 

 - 조사에 참여한 아동 가운데 52.0%는 다이어트를 한 경험이 있고, 다이어트를 계획 중인 

아동까지 포함하면 4명 중 3명(73.1%)이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어 다이어트가 아동의 일상 속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세 아동의 45.9%가 다이어트를 경험한 반면, 15세 아동은 

54.3%로 과반이었으며,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한 연령 또한 18세 아동은 14.8세였으나 

15세 아동은 12.8세로 2세 정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남. 더불어, 다이어트 지속 기간 또

한 연령이 어릴수록 더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다이어트가 점차 저연령화, 그리고 장기화

되는 것으로 확인됨. 

 - 과체중이나 비만인 아동의 경우에는 건강을 위해 적절한 다이어트가 필요하지만, 이미 정

상체중이거나 저체중인 경우, 또는 너무 어린 아동일 경우, 다이어트가 오히려 건강을 약

화시키거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단순히 외모를 위한 체중감량을 지양하고,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 단계, 신체적, 심리사회

적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여아의 체중압력과 마른몸 선호 경향

 - 분석 결과, 아동의 성별에 따라 체중관리와 체중조절 양상에 차이를 보임. 

 - 여학생의 다이어트 비율, 저체중 비율, 그리고 저체중을 희망하는 비율이 남학생 대비 높

았으며, 실제 체중보다 살이 쪘다고 인식하는 비율 또한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남. 여학

생의 경우 살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날씬해져야한다는 생각의 빈도도 높게 나타나 

체중과 관련된 압력을 남학생에 비해 강하게 느끼고 있음. 

 - 남학생의 경우 과체중/비만 상태가 가장 주된 다이어트 동기인 반면, 여학생은 마른 몸매

가 좋아 보이고 마르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마른 몸매가 사회적

으로 인정받는 규범이라고 생각하는 마른몸 규범화 정도도 높게 나타남. 

 - 여아가 느끼는 체중에 대한 압력과 마른몸 선호 경향은 마른 여성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

라보는 사회적 분위기와, 대인관계나 매체를 통해 그러한 메시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내재화되는데, 이러한 사회문화적 압력은 아동의 외모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은 여성, 여아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데, 이를 단순히 성별, 

즉 여성이라는 특성 또는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상담, 교육, 프로그램 개입 시에도 개인적 차원

의 접근을 넘어 사회문화적 차원의 접근을 병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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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다이어트와 정신건강

 - 아동의 다이어트 행동이나 인식은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스트레스, 우울감과 같은 심리정

서적 특성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저체중을 희망하거나 실제보다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아동일 경우, 행복감은 낮고, 스트레

스는 높았으며, 우울을 경험한 비율은 더 많았음. 

 - 아동의 다이어트 경험 유무는 우울과 관련되었으며, 첫 다이어트 시기가 빠른 아동일수록 

행복감은 낮았음. 또한, 체중, 체형, 외모 만족도가 낮은 아동일수록 행복감은 낮았으며 스

트레스는 높았음. 

 - 이와 같이 아동의 다이어트 행동이나 체중/체형/외모에 대한 인식 등은 아동의 심리정서

적인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일부 연구에서도 아동의 신체 불만족이 부정적 정서

를 유발하고 섭식장애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인 심리

정서적 발달은 장기적으로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더불어, 아동이 본인의 체중/체형/외모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거나, 외적인 부분에 가치

를 부여하고 부정적 자아상을 가질 경우 이는 무리한 다이어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식습관 개선이나 영양정보 제공, 운동과 같은 신체적 개입을 넘어 심리사회적 개입

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최근, 학교 내에 아동권리교육, 공동체/시민교육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데 몸이나 체중, 외모와 관련하여 올바른 가치를 정립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방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음.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개입 필요

 - 집단별 분석 결과, 저체중군을 희망하거나 실제 체중보다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집단 간에

는 많은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도 존재함.

 - 저체중 희망군은 외모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외모지상주의 경향이 높았으며 극단적 다이

어트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음. 

 - 저체중군인 경우 신체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과체중군인 경우 미디어 압력과 주

변에서의 체중을 감량하라는 압력, 체중 차별 등을 더 과도하게 느낄 수 있음. 

 -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진 [그룹 ➍]의 경우 대부분의 지표에서 가장 부정적인 결과를 보

임. [그룹 ➍]는 본인을 실제보다 더 살쪘다고 인식하는 동시에 저체중군이 되기를 희망하

는 집단으로 이중의 압력, 이중의 위험에 놓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 

 - 식습관이나 건강, 영양 관련 교육을 제공하거나 다이어트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진행할 

때 아동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개입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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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 일반적으로 미디어와 다이어트 행동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미디어를 많이 

접한 아동이 마른몸을 이상화하거나 미디어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의 이상적인 

외모 기준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본 조사에 참여한 아동들의 디지털 기기 이용시간이나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앱을 살펴본 

결과 [그룹 ➍]에서 대부분의 사이트/앱 이용시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음. 

 - 이는 디지털 기기 이용시간이 많거나 특정 사이트/앱에 노출이 많을수록 다이어트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다른 결과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다이어트 경험 유

무와 관계없이 아동의 디지털 기기 이용 시간이 일평균 약 6시간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아동과 없는 아동 간에 디지털 기기 이용시간에 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또한, 사이트/앱별 이용시간도 다이어트 경험 유무와 크게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의 다이어트 행동에는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이용시간이나 주로 방문하는 사이트/앱의 

형태 외에 더 영향력 있는 제3의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이나 방문하는 사이트/앱을 통제하는 것은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이 SNS나 온라인 매체의 수많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

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여 아동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다양한 옹호활동으로 연계

 - 아동 체중관리 이슈는 아동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이슈로서 당사자인 아동이 직

접 참여하여 해당 문제와 관련된 인식 개선이나 지역사회 변화를 도모하는 등의 옹호활동

으로 연계할 수 있음. 

 - 굿네이버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동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액션리서치 형태로 아동 체중

관리, 건강권과 관련된 세부 주제를 발굴할 수 있으며, 아동의 욕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

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여러 형태로 발전시킬 수도 있음. 

 - 또는 아동 스스로 자신의 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관

련 키트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더불어 마른몸을 규범화하고 외모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외모 지상주의 같은 인식을 전

환하고 개선하는 바디 포지티브와 같은 캠페인 등 사회적 활동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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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청소년의 체중관리 경험과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굿네이버스는 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기반하여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동·청소년과 함께 하고 있는 글로벌 NGO입니다. 

우리 단체는 팬데믹 이후에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옹호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단체에서는 팬데믹 이후 청소년의 체중관리 

경험과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체중관리에 대한 관심과 경험, 체중조절 

전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익명으로 진행되며, 연구 목적 이외는 절대로 사

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은 5분에서 최대 20분 정도 소요되며, 설문 도중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

에는 언제든지 설문조사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응답자 정보

1. 귀하의 성별은?      ① 여자     ② 남자 

2. 귀하가 태어난 연도는 언제입니까?          년도

3.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시/도)           (시/군/구)         

4.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대략 어디에 해당합니까? 

  

매우 
어려움

대체로 
어려움

약간 
어려움 보통

약간 
여유로움

대체로 
여유로움

매우 
여유로움

    1          2          3          4          5          6          7

5. 귀하의 평소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요? 

  

전혀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보통이다 건강하다 

매우 
건강하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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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는 하루에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등)를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 주중과 주말 사용시간을 합산한 후 1일 평균값으로 응답해주세요.

  ⦁하루 평균         시간       분

7. 평소 귀하가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앱은 무엇이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주중과 주말 사용시간을 합산한 후 1일 평균값으로 응답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일평균:    시간    분)

          
(일평균:    시간    분)

          
(일평균:    시간    분)

보기

① 인스타그램   ② 페이스북   ③ 틱톡   ④ 트위터   ⑤ 유튜브   ⑥ 유튜브 쇼츠   

⑦ 유튜브 라이브   ⑧ 인터넷 방송 (트위치, 아프리카 TV 등)   ⑨ 카카오스토리   

⑩ 카카오톡(메신저)   ⑪ 카카오톡(오픈채팅방)   ⑫ 텔레그램   

⑬ 카페나 블로그, 밴드 (다음, 네이버 등)   ⑭ 게임(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등)   

⑮ 사진 보정/영상 편집   ⑯ OTT(웨이브, 디즈니플러스, 넷플릭스, 왓차 등)

⑰ 인터넷 검색엔진(구글, 네이버, 다음 등)   ⑱ 웹게시판(네이트판, 더쿠, 뽐뿌, 디시인사이드 등)  

⑲ 기타 (                           )

8. 여러분은 현재 얼마나 행복한가요?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감 정도를 점수로 표시해 주세요.

전혀 행복하지 않다 매우 행복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9. 일상생활 중에 여러분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점수로 표시해 주세요.

          

전혀 없다 매우 크다
 0    1    2    3    4    5    6    7    8    9   10

10. 최근 1년 내, 2주 이상 연속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우울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체중 관리 경험과 인식 

11. 현재 귀하의 키와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 체중 범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입해주세요.

  ⦁키:          cm                 ⦁몸무게:          kg

 

 11.1. 현재 귀하의 키를 기준으로 할 때, 귀하가 희망하는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몸무게: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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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재 귀하의 체형은 어느 범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마른 편

(초저체중)

약간 
마른 편
(저체중)

보통
(정상체중)

약간
살찐 편
(과체중)

매우 
살찐 편
(비만)

고도로 
살찐 편

(고도비만)

     1             2             3             4             5             6

13. 본인의 체중/체형/외모에 대한 만족도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를 체크해주세요.

  ＊체중: 몸무게, 체형: 몸의 형태, 외모: 겉모습, 생김새

구분
만족도 스트레스 정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전혀 
없음

거의 
없음

보통
약간 
있음

매우 
있음

체중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체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외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4. 귀하는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 다이어트: 음식 조절. 체중을 줄이거나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제한된 식사를 하는 것

  ① 다이어트 경험이 있으며, 현재 다이어트 중이다. 

  ② 다이어트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하고 있지 않다.

  ③ 다이어트 경험이 없지만, 조만간 할 계획이다. (21번 문항으로)

  ④ 다이어트 경험이 없으며, 앞으로도 별다른 계획이 없다. (21번 문항으로)

15. 최근 1년 동안 다이어트를 한 횟수와 한 번 할 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지속하는지 적어주세요. 

   

최근 1년 내 다이어트를 한 횟수 한 번 할 때의 평균 지속기간

① 없다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5회     ⑦ 6회   

⑧ 7회     ⑨ 8회     ⑩ 9회 

⑪ 10회 이상 (      회)

① 1주 이내

③ 3~4주

⑤ 4~6개월

⑦ 1년 이상 

② 1~2주

④ 1~3개월

⑥ 6~12개월

16. 언제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하였습니까? 

   

초등 저학년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0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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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귀하가 다이어트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여서                   ② 과체중은 아니지만 몸이 무거운 느낌이어서

  ③ 마른 몸매가 좋아 보이고, 말라 보이고 싶어서   ④ 건강을 위해

  ⑤ 다이어트하는 친구들을 보고                  

  ⑥ 날씬한 몸매나 외모에 대한 친구의 강한 권유 또는 압력을 받아서

  ⑦ 날씬한 몸매나 외모에 대한 가족의 강한 권유 또는 압력을 받아서

  ⑧ 친구를 사귀거나 대인관계에 도움이 될 거 같아서 

  ⑨ 나의 몸매나 외모에 대해 사회적으로 차별받는다고 느껴서

  ⑩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⑪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다이어트 챌린지나 유행을 보고 

  ⑫ TV나 잡지, SNS 등의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보고 

 [⑪, ⑫번 문항 선택시 추가 질문]

 17.1. 귀하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매체는 무엇인가요?

① TV 

③ 메신저나 오픈채팅방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⑤ 유튜브 

⑦ 기타 (                      )

② SNS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④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 

⑥ 패션이나 엔터테인먼트 관련 잡지

18. 귀하가 다이어트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곳은 주로 어디입니까? 

① 대중매체(TV, 잡지 등)           

③ 오픈채팅방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⑤ 유튜브 

⑦ 친구나 가족

⑨ 운동 관련 전문가(헬스 트레이너 등) 

② SNS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④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 (다음, 네이버 등)

⑥ 인터넷 검색엔진(구글, 네이버, 다음 등)

⑧ 전문 의료진(의사, 한의사, 약사 등)

⑩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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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귀하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시도한 방법은 무엇이며, 그 방법을 얼마나 자주 시도하였습니까?

구분
시도 여부 다이어트 기간 중 얼마나 자주

아니오 예
주5회 
이상

주2~4
회

주1회
월2~3

회
월1회 
미만

1 운동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식사량 줄이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음식 종류 제한 (특정 음식을 먹지 않거나 
특정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식사 횟수 줄이기 (하루 중 1~2끼니만 먹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하루 이상 식사 거르기 (단식)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병원/한의원에서 처방받은 체중 감량제 복용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처방없이 구입가능한 다이어트 보조제나 다
이어트 식품 섭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8 설사약, 이뇨제, 관장제, 식욕억제제 사용 ① ② ① ② ③ ④ ⑤

9 의도적인 구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0. 다이어트 기간 동안 다이어트를 하기 전과 다른 증상을 느끼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1번으로)

20.1. 다이어트 기간 동안 경험한 증상과 빈도는 얼마나 됩니까?

구분
경험 여부 다이어트 기간 중 얼마나 자주

아니오 예
주5회 
이상

주2~4
회

주1회
월2~3

회
월1회 
미만

1 기운이 없고 무기력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집중력 저하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어지러움, 두통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변비, 설사, 복통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불면이나 자다 깸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우울감, 불안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구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8 거식 (음식을 먹지 않고 거부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9 폭식 (통제가 되지 않아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음식 섭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0.2. 위와 같은 증상을 경험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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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번 문항 ①번 선택시 추가문항] 

 20.3.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한 것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① 다이어트 중단

  ② 주변 친구에게 조언 구함 

  ③ 온라인(카페, 오픈 채팅방 등)에서 조언/정보 구함 

  ④ 의료적 치료 (신체 증상 개선을 위한 병원 방문, 치료약 복용 등)

  ⑤ 정신과 치료나 심리 상담

  ⑥ 기타 (                                        )

[20.2번 문항 ②번 선택시 추가문항] 

 20.4. 증상이 있었지만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다이어트를 하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해서

  ②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해서

  ③ 내가 다이어트 하는 것을 주변에서 아는 것을 원치 않아서

  ④ 증상 완화/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거나 약을 복용하고 싶었지만 비용이 부담되서

  ⑤ 정신과나 심리 상담을 받고 싶었지만 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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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은 신체, 외모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곳에 체크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모습 그대로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보통 사람 정도의 외모는 지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키에 지금의 몸무게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수시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살펴본다. ① ② ③ ④ ⑤

5 몸무게가 조금만 변해도 신경이 쓰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몸무게를 조절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외모 중에서 많은 곳을 바꾸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8 남들이 내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능력이 있더라도 외모가 매력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0 친구를 사귈 때 외모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외모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사회에서 뚱뚱한 사람은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주변에 날씬한 사람들을 보면 내 몸매가 불만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4 마른 체형을 만들기 위해 건강을 해치더라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만 있다면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15 TV, 잡지, 인터넷에 나오는 사람들의 몸매와 내 몸매를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연예인의 마른 체형을 보면 더 날씬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17 대중매체가 몸매에 대한 불만족을 부추긴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뼈만 남을 정도의 극단적인 다이어트일지라도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외모(얼굴, 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받아본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다이어트 관련 오픈채팅방에 들어가거나 다이어트 챌린지를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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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은 식사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칸에 체크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살찌는 것이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배가 고파도 식사를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음식 먹는 것을 억제할 수 없어 폭식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음식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의 영양소와 열량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먹고 난 다음 심한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좀 더 날씬해져야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살이 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음식이 나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11 단 음식을 먹고 나면 마음이 편치 않다. ① ② ③ ④ ⑤

12 위가 비어있는 느낌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식사 후에 토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3. 청소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바람직한 식습관과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습관 교육

  ② 청소년에 적합한 체중관리, 다이어트 정보 제공

  ③ 자신의 몸과 외모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 제공

  ④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형과 외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캠페인 활동(바디 포지티

브) 등 

  ⑤ 마른 몸이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편견과 인식 개선 활동

  ⑥ 과도한 다이어트 경험을 공유하는 SNS나 온라인 매체에 대한 규제

  ⑦ 다이어트 약물이나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과대광고 규제 등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⑧ 다이어트 관련 온/오프라인 고민 상담 창구 마련 및 서비스 제공 

  ⑨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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