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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완벽주의 및 자의식과 섭식장애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섭식장애행동에 대한 완벽주의와 자의식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남녀 대학생 374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 하위차원과 섭식장애행동과의 관

계를 살펴본 결과, 완벽주의 하위차원의 영향력이 각각 통제되었을 때 남학생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섭식행동의 손상이 커졌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자의식 하위차원과 섭식장애행동

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의식 하위차원의 영향력이 각각 통제되었을 때 남학생은 사회적 불안이 

높을수록, 여학생은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섭식행동의 손상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섭

식장애행동에 대한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의식의 독립적 효과를 알아본 결과, 남학

생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섭식장애 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여학생은 공적 자의식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와 함

께 시사점과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완벽주의, 자의식, 섭식장애행동

*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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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회풍조가 조성되고, 미의 기준이 서구화되면서 날씬함이 

사회문화적으로 아름다움, 성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Rodin(1993)은 현대 사회가 

신체적 매력을 강조하여 마른 모습에 지나치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남성의 40%, 

여성의 50% 이상이 체중 때문에 불행감을 느낀다 고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동향은 자신의 건강마저 해치면서 마른 체형을 만들려는 경향이 확산되고, 여성들은 

물론 남성들까지 무리한 다이어트나 성형수술로 외모 지상주의를 표명하고 있다. 

Eisele, Hertsgaard와 Light(1986)는 청소년들의 81%가 정상체중 범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78%가 살이 더 빠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러 연구자들은 엄격한 다이어트 실행이 신경성 폭식증이나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같은 섭식장애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Pyle, Mitchell, & Eckert, 

1981; Fairburn & Cooper, 1982). 또한 비현실적인 신체지각으로 인한 왜곡된 신체상

과 신체불만족, 혹은 마른 것에 대한 욕구가 이상적인 섭식장애 행동을 일으키고 유

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Berg, Wertheim, Thompson, & Paxton, 

2002). 이렇듯 중요한 발달과제를 성취해야 할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섭식문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이들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소가 될 수 있

다. 그렇기에 섭식장애를 야기하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원인과 기제를 탐색하려는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Cooper & Fairburn, 1986; Fairburn & Wilson, 

1993; Heatherton & Baumeister, 1991; Laessle, Kittl, Fichter, & Pirke, 1998; Polivy 

& Herman, 1985; Steiger, Lehoux, & Gauvin, 1999; Stice, Akutagawa, Gaggar, & 

Agras, 2000; Vitousek & Manke, 1994).

섭식장애는 심각하게 혼란된 섭식행동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하는 심리장애로 신경

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의 두 형태가 이에 포함된다. DSM-Ⅳ에 의하면 체중

증가에 대한 공포와 체중을 줄이고자 하는 욕구,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의 수준

에 있어서는 두 장애가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신경성 식욕부진증이 최소한의 정상체

중 유지를 거부하기 위한 극단적인 절식을 보이는데 반하여 신경성 폭식증은 반복적

인 폭식행동과 그에 따르는 부적절한 보상적 행동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들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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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적절한 보상적 행동에는 폭식 이후에 스스로 유도하는 구토, 하제나 이뇨제 

등의 약물사용, 혹은 매우 지나친 운동 등이 포함된다(APA. 1994). 이러한 섭식장애

는 아동기에도 나타날 수 있으나 전형적 형태는 청소년기 혹은 성인 초기에 발생하며 

남성보다는 주로 여성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는 자멸적인 장애(self-destructive 

disorder)로 정의되기도 한다(이송미, 1993). 그러나 섭식장애로 치료에 의거된 14세 

이하의 아동들의 수도 점점 증가되고 있으며 남성에게 섭식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비

율도 1/10로 작지만 이러한 집단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최진숙, 1991). 

섭식장애 관련 변인으로는 생물학적 요소, 유전적 영향, 아동기 경험, 개인의 체중 

경력과 가족 체중 경력, 정신병리의 가족 경력, 성과 사회 문화적 맥락, 여성 청소년 

발달(신체적 성숙, 친밀한 관계의 발달, 자기감의 발달), 다이어트, 개인적 성격 특징

들, 가족적 요인, 사회 ․ 문화적요인, 대중매체의 역할 등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이러한 

섭식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는 비만과 같은 생리적인 위험요인(Cattarain & Thompson, 

1994)과 극심한 다이어트와 같은 개인적 경험 요인(Stice, 2001), 부적응적 정서와 완

벽주의, 낮은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심리적 위험 요인들이 포함되는 개인적 차원과 

가족내 섭식장애 환자 유무, 무관심이나 밀착 등의 특징적인 가족 상호작용 패턴 등의 

가족적 차원과 날씬함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차원(Stice, Mazotti, Krebs, & Martin, 

1998)으로 나뉘어 다양하게 연구되어져 왔다. 특히, Leonard, Steiger와 Kao(2003)는 

아동기에 성학대를 받은 여성들은 낮은 자존감이나 적응적 기제에 문제를 가져서 섭

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을 밝혀내면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 요인이 섭식장애를 중재

시키거나 매개시키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

한 섭식장애 관련요인들 가운데, 개인 내적인 심리적 특성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살

펴볼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개인 내적 변인인 

완벽주의와 자의식을 함께 상정하여 섭식장애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

다. 완벽주의는 다른 정신병리와 임상적으로 의미있게 관련되었을 때 자신을 평가하

는 역기능적인 도식을 가지며(Shafran, Cooperdh & Fairbum, 2002), 날씬한 몸과 관

련된 불가능한 기준을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핵심특징과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 또한 자의식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밀접한 관

계를 가지면서도 아직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개인차 변인으로, 아직 국내에서는 

자의식을 상정하여 섭식장애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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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자의식을 상정하여 섭식장애행동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성별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완벽주의는 사전적으로 자신의 일에서 완벽을 향한 극도의 추구  또는 조금이라도 

완벽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성 으로 정의된다

(Merriam-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 1993). 완벽주의 개념을 최초로 심리

학적 정의를 내린 Hamachek(1978)는 완벽주의를 정상적 완벽주의와 신경증적 완벽주

의로 구분하였다. 초기 완벽주의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Burns(1980)의 연구와 이

론, 임상가들의 관찰을 기초로 하여, 완벽주의를 부적응적 기능을 가진 단일차원의 개

념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완벽주의 성향을 적응, 부적응적 기능을 모두 가진 

다차원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Blatt, 1995; Parker, 1997). Hewitt와 Flett도 1980년대

에 완벽성을 단일차원으로 생각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 완벽성과 우울증의 연계

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면서 완벽성이 3가지의 다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개념화 

하였다. 그 3가지 차원은 첫째, 자기지향 완벽성이며, 두 번째 차원은 타인지향 완벽

성, 세 번째 차원은 사회부과 완벽성으로 이러한 구분은 행동 유형에서의 차이가 아

니라 완벽행동이 향하는 방향상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한기연, 1993). 

완벽성에 대한 다차원적 관점은 그 하위차원이 다를 뿐 여러 연구자들에게서 공통

적으로 나타난다. Frost와 그의 동료들(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은 

Hewitt와 Flett처럼 완벽성을 다차원적으로 개념화하고 수행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

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매우 높은 개인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Frost와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성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는 6개의 하위구성요소를 갖는데, 그 하위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실수에 대한 염려 로 실수를 실패로 생각하며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잃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개인의 기준 으로 성취와 자기존중감을 위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셋째, 부모의 기대 로 부모가 매우 높은 기

준을 갖고 있다고 믿는 경향을 나타내고,  넷째, 부모의 비난으로 부모가 지나치게 

비판적이라고 자각한다. 다섯째는 수행에 대한 의심 으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여 반

복적으로 사고하고 행동, 의심하는 경향을 말한다. 마지막 하위구성요소는 조직화 로 

정리정돈, 체계화, 말끔한 것을 중요시한다. 여러 연구자들은 적응적 완벽주의의 속성

과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부적응적 완벽주의와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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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tt, 1995; Mitzman, Slade,  & Dewey, 1994; Parker, 1997). 본 연구에서는 개인

적 기준, 조직화를 적응적 완벽주의로,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기대, 부모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을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여 연구한 Frost 등(1993)에 입각하여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나누어 살펴보려한다.

완벽주의는 많은 연구들에서 불안장애, 섭식장애, 우울, 자살 같은 여러 가지 심리

적 장애 및 증상과 관련하여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여겨졌다. 신경성 식욕부진증

과 폭식증을 보이는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과 완벽주의를 많이 나타내는데 이러한 요

인들이 장애의 발달에 잠재적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듯하다. 이들에게 있어 식사조절

과 체중감소는 그들이 개인의 삶에 대해 느끼는 약한 통제감을 보상해 주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이상선, 1994; Cooper, 1995). 

선행연구에서 섭식장애는 완벽주의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ulik, Tozzi, 

Anderson, Mazzeo, Aggen & Sullivan, 2003). 섭식장애자들 자체가 도달할 수 없는 

날씬함을 추구하는 완벽적 성향을 지녔기 때문에 섭식장애의 발달과 유지에 완벽주의

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완

벽주의가 섭식장애 발병에 선행하며 장애의 심한 정도를 특징짓고 (Halmi et al., 

2000; Lilenfeld et al., 2000), 회복 후에도 지속된다고 말한다(Bastiani, Rao, Weltzin,  

& Kaye, 1995; Sutandar-Pinnock, Blake, Carter, Olmsted, Kaplan, 2003). 또한 

Thomsen, Mccoy와 Williams (2001)는 섭식장애환자들의 내재화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를 한 결과 환자들의 경험기술에서 완벽주의적 성향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

었다. 이처럼 완벽주의는 섭식장애에 중요한 영향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Hewitt, Flett, & Ediger, 1995; Joiner, Heatherton, & Keel, 1997). 

한편, 자의식에 대해 살펴보면, 자의식이란 개인이 자기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

을 말한다. Fenigstein, Scheier와 Buss(1975)은 객관적 자기자각이론을 바탕으로 주의

의 초점을 자기에 두는 개인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경향을 자의식이라 명명했다. 자의

식은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적 불안의 세 차원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사적 자의식은 자신의 개인적인 사고와 감정에 대한 인식으로써 내적이고 자아중심적

인 요구를 반영하는 동기와 관련된 자기의 측면들에 주목하는 성향을 말한다. 공적자

의식은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는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으

로 인상형성, 외현적 행동방식, 예의 등으로 표현되는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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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적 불안은 대체로 공적 자의식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는데, 여러 사람 앞에

서 불안해하고 적절히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일컫는다. 공적 자의식이 사회 불안의 

선행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나, 공적 자의식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 불안의 선

행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에게 보여 지는 자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도 아

무런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Fenigstein et al., 1975). 

공적, 사적 자의식과 섭식장애와의 특징 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몇몇 연구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Striegel-Moore, Silberstein과 Rodin(1993)은 폭식증 환자와 혼란된 섭식을 가진 아

주 높은 수준의 비임상적인 피험자들과 정상적인 통제를 받는 사람들을 사적, 공적 

자의식과 관련하여 비교하였는데 폭식증 환자들과 섭식장애에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

는 피험자들은 정상적인 통제에 있는 사람들보다 공적 자의식에 관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집단 간의 사적 자의식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차이도 나타

나지 않았다. 또한 Jostes, Pook와 Florin(1999)는 사회적 공포증, 공황장애, 강박신경

증장애, 신경성 폭식증의 집단과 정상통제 집단에서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을 서

로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폭식증 환자는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와 건강한 

통제에 있는 사람에 비하여 공적 자의식이 유의하게 높았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Geissner, Bauer와 Fichter(1997)에 의한 연구에서도 표준화된 자료와 비교했을 때, 공

적 자의식이 거식증 환자에게 있어서 향상되어졌고, 사적 자의식은 향상되지 않았음

을 밝혔다. 한편, 최근 연구에서 자의식이 섭식장애자들의 행동으로 발생하는 자살 

행위 등과도 관련성이 높다(Youssef, Plancherel, Laget, Corcos, Flament, & Halfon, 

2004)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자의식과 섭식장애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

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미비한 편이다. 

이렇듯 자의식이 섭식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자의식은 완벽

주의와도 관련이 된다. Hewitt와 Flett(1993)은 완벽주의가 비현실적으로 높은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스스로 실패나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만성적인 자각(자의식)이 높을 것

이라고 제안했으며, 사회중심 완벽주의가 높은 개인은 타인이 자신에게 세운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높

은 목표를 세운 타인에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므로 공

적 자의식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왕미란(1995)의 연구에서는 타인에 대한 완벽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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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자의식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자의식

이 섭식장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하여보면,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풍조와 가치관의 확대는 청소년 후기와 성인초

기 여성의 다이어트 범람과 섭식행동의 손상을 가져오며 섭식장애로 발전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남성들도 근육질의 이상적인 체형을 원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나 바디빌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남성

에게도 유행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Braun, Sunday, Huang, & Halmi, 1999) 이러한 

외모지상주의는 자칫 섭식행동의 장애와도 관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남녀에 

따른 섭식장애 관련 연구는 드문 실정인데, 이 가운데 Haase, Prapavessis와 Owens 

(2002)는 긍정적 완벽주의가 남성의 혼란된 섭식을 덜 하게 하였고 여성에게서는 긍

정적, 부정적 완벽주의 모두가 경향성만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섭식장애와 관

련된 연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남녀 차이에 따른 섭식장

애와 관련된 더 많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섭식장애의 

여러 관련변인 중에서 완벽주의와 자의식을 상정하여 섭식장애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려고 한다. 이로써 섭식장애와 섭식장애 행동과 관련

된 문제의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 섭식장애의 치료개입으로 상담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완벽주의가 섭식장애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2. 자의식이 섭식장애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3. 완벽주의와 자의식이 섭식장애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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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  법

1. 연구대상

충청 지역에 재학 중인 대학생 3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부적절하게 설문

지에 응답한 6명을 제외한 후 총 374명의 자료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남자는 171명

(46%), 여자는 203명(54%)이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14세(SD=3.11)였으며, 전공

계열은 인문계열(55%)과 이과계열(37%)이 많았다.

2. 측정도구

1) 섭식장애 행동검사

섭식장애 행동검사는 섭식장애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오숙현(1994)이 번안한 것으

로, 총 34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이 검사는 2개의 검사로 구성되었는데, 1~26

번 문항은 식이태도 검사(EAT, Eating Attitudes Test: Garner & Garfinkel, 1979)의 

40문항을 Garner, Olmsted, Bohr와 Garfinkel(1982)이 26문항의 간략형으로 제작한 

식이태도 검사-26에 해당된다. 이 검사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행동 특성들을 측정하

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정상 체중인 사람들 중에서 심각한 섭식 문제를 지닌 사람들

을 진단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쓰인다. 이 척도는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문

항은 6지선다형( 전혀 아니다~항상 그렇다 )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채점방식은 각 문

항에 따라 가장 심한 증상에 3점, 그다음으로 심한 증상에 2점, 1점 순으로 채점되고, 

나머지는 0점으로 처리된다. 그러므로 식이태도 검사(EAT 26)의 점수는 0~78점 사이

에 주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혼란하고 심각한 섭식장애 행동 특징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난다. 한오수 등(1990)이 보고한 식이태도 검사(EAT 26)의 Cronbach's α는 

.85이다. 

한편, 섭식장애 행동 검사의 27~34번 문항은 Pyle 등(1983)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신경성 폭식증의 발생을 알아보기 위해 DSM의 진단준거로 제작된 문항들을 포함한 

것이다. 이 검사는 6점 척도로 점수가 커질수록 섭식행동에서 손상되어 있다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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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다. 

섭식장애 행동 검사(34문항)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88이었으며(오숙현, 

1994) 본 연구에서의 섭식장애 행동 검사의 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2) 완벽주의 :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Frost 등(1990)은 완벽성을 다차원적 특성을 가진 구성개념으로 보고, 실수에 대한 

염려, 개인적 기준,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 조직화의 6개의 하

위차원으로 구성하여 F-MPS(Multidimentional Perfectionism Scale)를 개발하였다. 

F-MPS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되며, 점

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Frost 등(1990)의 실수에 대

한 염려 등 하위차원별 Cronbach's α는 .88, .83, .84, .84, .77, .93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자들은 적응적 완벽주의의 속성과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부적응적 

완벽주의와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Blatt, 1995; Mitzman, Slade, & Dewey, 

1994; Parker, 1997).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기준, 조직화를 적응적 완벽주의로, 실수

에 대한 염려, 부모기대, 부모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을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구분하

여 연구한 Frost 등(1993)에 입각하여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진원(199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차

원적 완벽주의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고, 적응적 완벽주의

의 Cronbach's α는 .87, 부적응적 완벽주의 의  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3) 자의식 척도

자의식 척도(SCS; Self-consciousness scale)는 Fenigstein, Scheier와 Buss(1975)이 

제작한 것으로, 총 23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 분석 결과 사적 자

의식 10문항, 공적 자의식 7문항, 사회 불안 6문항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이주일

(1998)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반응 양식을 검증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주일(1988)이 번안한 것을 이훈진, 원호택(1995)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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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택(1995)의 연구에서 보고한 자의식 척도의 각 차원별 신뢰도 계수는 사적 자의

식 의 Cronbach's α는 .88이었으며, 공적 자의식 의 Cronbach's α는 .88이었고, 사

회 불안 의 Cronbach's α는 .89이었다.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94였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자의식 척도 전체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6로 나타났으며, 사적 

자의식 의 Cronbach's α는 .77로, 공적 자의식 의 Cronbach's α는 .83으로, 사회 불

안 의 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연구를 위해 충청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들에게 수업시간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

을 간략하게 설명한 뒤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를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자료처리는 SPSS 10.0을 이용하였다. 섭식장애 행동과 관련된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된 변인들 간의 상관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과 각 변인의 설명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enter방식의 중다

회귀 분석과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Ⅲ. 결  과

1. 전체 변인들 간의 관계

남녀별로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적 

불안, 섭식장애 행동의 평균, 표준편차 및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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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남녀별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적 불안, 섭식장애행동의 평균, 표준편차 및 F값

변  인
여학생 평균(표준편차) 남학생 평균(표준편차)

F
n = 203 n = 171

1. 적응적 완벽주의 3.11(.61) 3.13(.62)     .11

2. 부적응적 완벽주의 2.68(.55) 2.78(.54)    2.97

3. 사적 자의식 3.42(.52) 3.19(.58)   16.35*

4. 공적 자의식 3.79(.54) 3.42(.80)   27.76*

5. 사회적 불안 3.01(.74) 2.86(.85)    3.44

6. 섭식장애행동 .67(.36) .54(.28)   14.50*

* p<.001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이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섭식장애행동 점

수에서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섭식장애 행동과 관련된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측정된 변

인들 간의 Pearson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적 불안, 섭식장애행동과의 상관 (남녀별)

변  인 1 2 3 4 5 6

 1. 적응적 완벽주의 1.0  .36***  .58**  .54***  .10  .01

 2. 부적응적 완벽주의  .40*** 1.0  .34***  .35***  .55***  .31***

 3. 사적 자의식  .36***  .11 1.0  .76***  .25**  .07

 4. 공적 자의식  .29***  .16*  .55*** 1.0  .31***  .02

 5. 사회적 불안 .18**  .18* .13  .11 1.0  .25**

 6. 섭식장애행동  .19**  .18*  .18**  .29***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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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부분은 남학생, 아래부분은 여학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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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학생을 살펴보면, 적응적 완벽주의는 부적응적 완벽주

의(r=.36, p < .001), 사적 자의식(r=.58, p < .001), 공적 자의식(r=.54,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사적 자의식(r=.34, p < .001), 

공적 자의식(r=.54, p < .001), 사회적 불안(r=.55, p < .001), 섭식장애행동(r=.31,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사적 자의식에서는 공적 자의식(r=.76, 

p < .001), 사회적 불안(r=.25,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공적 자

의식은 사회적 불안(r=.31,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사회적 불

안은 섭식장애행동(r=.25,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불안에서 섭식장애행동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학생을 살펴보면, 적응적 완벽주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r=.40, p < .001), 사적 

자의식(r=.36, p < .001), 공적 자의식(r=.29, p < .001), 섭식장애행동(r=.19, p < .01)

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사회적 불안(r=.54, p < .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

타내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공적 자의식(r=.16, p < .05), 사회적 불안(r=.18, p < .05), 

섭식장애행동(r=.18, p < .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사적 자의식은 

공적 자의식(r=.55, p < .001), 섭식장애행동(r=.18,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공적 자의식은 섭식장애행동(r=.29,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

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적 자의식, 공적 자

의식에서 섭식장애행동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불안이 섭식

장애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여학생은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적 자의

식, 공적 자의식이 섭식장애행동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2. 완벽주의와 섭식장애행동과의 관계

섭식장애행동에 대한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

보기 위해 enter방식으로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학생의 섭식장애행동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t=4.45, p < .001)에 의해 유의하게 예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의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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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장애행동은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의해 유의하게 예언되지 않았

고 경향성만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서 남학생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경향이 강할

수록 섭식행동의 손상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 섭식장애행동에 대한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중다회귀분석 (남녀별)

남

학

생

변  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 R
2

B Std.Error Beta

적응적 완벽주의 .05 .04 .12 1.52
.11**

부적응적 완벽주의 .18 .04 .35  4.45**

여 

학

생

변  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 R
2

B Std.Error Beta

적응적 완벽주의 .08 .04 .14 1.85
.05*

부적응적 완벽주의 .08 .05 .12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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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의식과 섭식장애행동과의 관계

섭식장애행동에 대한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적 불안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enter방식으로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

하였다. 

<표 4>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학생의 섭식장애행동은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에서는 유의하게 예언되지 않았고 사회적 불안에서만 유의하게 예언되었다

(t=3.40 p < .01). 여학생의 섭식장애행동은 공적 자의식(t=3.21 p < .01)에 의해 유

의하게 예언되었고, 사적 자의식과 사회적 불안에 의해서는 모두 유의하게 예언되지 

않았고 경향성만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서 남학생은 사회적 불안이 클수록 섭식

행동의 손상이 커짐을 알 수 있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공적 자의식이 클수록 섭식행

동의 손상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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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섭식장애행동에 대한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적 불안의 중다회귀분석 (남녀별)

남

학

생

변  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 R
2

B Std.Error Beta

사적 자의식 .06 .06 .13 1.10

.07*공적 자의식 .06 .04 .16 1.40

사회적 불안 .09 .03 .27   3.40*

여 

학

생

변  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 R
2

B Std.Error Beta

사적 자의식 .03 .06 .04 .47

.09**공적 자의식 .18 .05 .27 3.21*

사회적 불안 .01 .03 .0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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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완벽주의, 자의식과 섭식장애행동과의 관계

위의 <표 2>를 통해 남학생들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불안이 섭식장애행동

과 상관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고, 여학생들은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이 섭식장애행동과 상관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성

에 따른 섭식장애행동에 대한 관련변인의 독립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stepwise 방식으

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섭식장애행동에 대한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적 불안의 중다회귀분석 (남녀별)

남

학

생

섭식장애행동

변인 표준화된 B값(Beta) t R
2

부적응적 완벽주의 .31 4.17** .09

총설명량 .09

여 

학

생

섭식장애행동

변인 표준화된 B값(Beta) t R
2

공적 자의식 .27 3.98** .085

부적응적 완벽주의 .13 1.98* .018

총설명량 .103

* p<.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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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학생의 섭식장애행동을 상대적으로 잘 설명하는 변인

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나타났으며 섭식장애행동에 대한 이 변인의 설명량은 9%였

다. 즉, 다른 변인이 통제되었을 때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남학생의 섭식장애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표 2>를 통해 사회적 불안과 섭식

장애행동 간의 상관을 볼 수 있었지만(r=.25, p < .01),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통제된 

상황에서는 사회적 불안이 섭식장애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즉, 사회적 불안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섭식장애행동과도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섭식장애행동에 대해 사회적 불안이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여학생의 섭식장애행동을 상대적으로 잘 설명하는 변인들은 공적 자의식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순서로 나타났고 섭식장애 행동에 대한 이들 변인의 총설명량은 

10%였다. 각 변인별로 살펴보면, 섭식장애행동에 대해 공적 자의식은 8.5%,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2.8%를 설명하였다. 즉, 다른 변인의 영향이 통제되었을 때 공적 자의식,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여학생의 섭식장애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

었다. 물론, 표 2를 통해 사적 자의식, 적응적 완벽주의가 섭식장애행동 간의 상관을 

볼 수 있었지만(r=.18, p < .01; r=.19, p < .01), 공적 자의식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통제된 상황에서는 사적 자의식과 적응적 완벽주의가 섭식장애행동을 유의하게 예측

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사적 자의식 및 적응적 완벽주의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공적 자의식 및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모두 섭식장애행동과도 매우 높은 상관

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섭식장애행동에 대해 사적 자의식과 적응적 완벽주의가 설명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공적 자의식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설명해 줄 수 있기 때

문에 사적 자의식과 적응적 완벽주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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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연구들에서 섭식장애와 관련성을 보이는 여러 변인들 중 

완벽주의와 자의식을 상정하여 이들 변인과 섭식장애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적

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적 불안이 섭식장

애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남녀별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

의 섭식장애행동과 관련된 요인들이 남녀별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섭식장애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이 남녀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섭식장애와 섭식장애 행동과 관련된 문제의 이해를 돕고 더 나아

가 섭식장애의 치료개입으로 상담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시하는데 연

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은 사회적 

불안과 부정적 완벽주의가 섭식장애행동과 관련됨을 알 수 있었다. 즉, 사회적 불안

이 높을수록, 부정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섭식행동에 손상이 크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여학생은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가 섭식장애행동과 관련됨을 알 수 있었다. 즉, 사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공적 자의식

이 높을수록,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섭식행동에 손상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완벽주의 하위차원 즉, 적응적 

완벽주의 및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섭식장애행동과의 관계를 남녀별로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완벽주의 하위차원의 영향력이 각각 통제된 상황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섭식장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완벽주의 하위 차원

의 영향력이 각각 통제된 조건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섭식행동의 

손상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여학생은 완벽주의 하위차원의 영향력이 각

각 통제된 상황에서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모두 섭식장애행동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고 경향성만을 보여주었다. 셋째, 자의식의 하위차원 즉,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적 불안과 섭식장애행동과의 관계를 남녀별로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자의식 하위차원의 영향력이 각각 통제된 상황에서 사회적 불안이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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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장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불안이 커질수록 

섭식행동에 손상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섭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학생에게는 그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불안을 줄여줌으로써 섭식장애행동을 줄

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학생은 자의식 차원의 영향력이 

각각 통제된 상황에서 공적 자의식이 섭식장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은 공적 자의식이 높아질수록 섭식장애행동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섭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

은 사람들보다 공적 자의식에 관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낸 Striegel-Moore 등

(1993)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넷째,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적 불안이 섭식장애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독

립적인 효과를 남녀별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남학생은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섭식장

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표 2의 결과를 통하여 사회적 불안 

또한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했

을 경우에 사회적 불안은 섭식장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는 사회적  불안의 그 자체로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

안과 상관이 높은 다른 변인 즉, 부적응적 완벽주의와의 관계를 통하여 섭식장애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보여준다. 즉, 사회적 불안이 높으면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섭식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여학생

에서는 공적 자의식이 섭식장애행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앞선 <표 2>의 

결과를 통하여 적응적 완벽주의와 사적 자의식 또한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경우에 적응적 완벽주의와 사적 

자의식은 섭식장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적응적 완벽

주의와 사적 자의식이 그 자체로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변인과 상관이 높은 다른 변인들 즉, 공적 자의식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와의 관계를 

통하여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보여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녀별 완벽주의, 자의식과 섭식장애행동과의 관계는 물

론,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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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에 대해 연구의 의의와 상담 및 교육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지금까지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되어져 오던 변인인 완벽주의와 

자의식을 상정하여 이들 변인들과 섭식장애행동과의 관련성을 남녀별로 살펴봄으로써,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알아보았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즉, 남학생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불안이 섭식장애행동과 관련

되지만 다른 변인이 통제된 상황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학생은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과 관련성을 보였지만 다른 변인이 통제된 상황에서는 공적 자의

식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나 상담자는 남학생은 그들의 섭식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부적응적 완

벽주의의 특성인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의 기대와 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을 줄여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여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는 사회적 대상으로서

의 자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특성들을 줄일 수 있게 도움

을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섭식장애행동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여성을 중

심으로 이루어져온 반면,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살펴봄으로써 섭식장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발견하였고 그에 적절

한 상담의 개입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셋째, 자의식은 개인이 자기

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으로서 섭식장애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개념일 수 있으

나, 지금까지 자의식과 섭식장애의 관련성을 살펴본 국내논문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자의식의 개념을 섭식장애행동과 관련해서 연결시켜 살펴본 것은 의의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임상집단이 아닌 비임상적인 그룹인 대학생을 대상

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대학생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섭식장애행동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남

녀별 변인 간 평균차이검증결과, 섭식장애행동이 여학생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므로 이

점을 염두하여 결과해석을 하여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완벽주의와 자의식이 개

념의 유사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들 결과에 관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완벽주의와 자의식이 섭식장애행동의 변량 중에서 소량의 변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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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섭식장애행동의 영향요인으로 

사회문화적인 요인이나 기타 가족요인 등을 포함시킨 다양한 관련 변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라는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섭식

문제를 살펴본 것이므로 섭식장애행동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임상집단인 섭식장애 집단을 비롯해 사춘기

의 시작과 함께 신체적 급성장을 경험하는 중학생과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섭식문제

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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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and

Self-Consciousness of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on Eating Disorder Behavior

Kim, Joung-Nae ․ Ha, Jung-Hee*

  T h i s  s t udy  was  t o  f i nd  t h e  r e l a t i onsh i p s  b e tween  p e r f e c t i on i sm  and

self-consciousness on eating disorder behavior of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and it was to find relative influence when each sub-variableness was controlled of

perfectionism and self-consciousness.  There were  374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ignificant  results  were  revealed  as

follows. :  (1)  As male students made higher levels of maladaptive-perfectionism,

they  damaged  more  eating  behavior  when  effects  of  other  sub-dimension  of

perfectionism were controlled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ub-dimension of

perfectionism and eating disorder  behavior.  (2)  As male  students  made higher

levels  of  social  anxiety,  they  damaged  more  eating  behavior  and  as  female

students  made  higher  levels  of  public  self-consciousness,  they  damaged more

eating behavior when effects of  other sub-dimension of  self-consciousness were

controlled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ub-dimension of  self-consciousness

and  eat ing  d isorder  behavior.  (3)  We  could  f ind  that  independent  effect  of

relation-variableness about eating disorder behavior. Namely, when effects of other

variables were controlled, we could find that maladaptive-perfectionism had impact

on  eating  disorder  behavior  in  male  students,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maladaptive-perfectionism had  impact  on  eating  disorder  behavior  in  female

students.  The  implications  and  l imit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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