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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진 성 (대전대학교), 김 영 식 (한국교원대학교)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가는 현대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다양한 여가 활동 중에서도 스포
츠 활동에의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휘트니스 클럽은 현대인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 차원
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가 활동의 주요 가치 중의 하나인 사교 활동 및 
단체 활동을 행함에 있어서도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들어 휘트니스 클럽은 건강과 아름다운 몸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꾸준히 성장한 업종 
중 하나이다. 생활체육 참여 종목에서도 ‘몸짱 열풍’ 이후 3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하고 싶은 운동 종목에서 5위로 선정된 인기종목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특히 휘트니스 클
럽에 있어서 중년 여성 회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중년기에는 신체적․생물학적 노화가 시
작되는 시기로 출산과 노화로 인한 체지방률 증가 및 신체능력이 저하되는 시기로서(정윤미, 2008), 
인생의 허무감과 외로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적․신체적 불편함을 느끼고 폐경을 지나면서 
남성보다 2배나 더 많은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위기를 겪게 되는 시기
라고 할 수 있다(유재희, 2002). 중년기 여성이 삶의 의미를 잃고 상실감에 빠져 위기를 극복하지 못
하고 건강을 잃게 되면 지금까지의 인생이 아무리 성공했더라도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실패의 인생으
로 끝나고 말 것이다(윤진, 1989). 

이현주(2003)는 중년기 여가활동의 경험은 노년기에 증가한 여가시간을 노인 자신에게 보다 긍정
적이고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한다고 하였으며, 중년기에 올바른 신체활동과 사회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Levinson et al(1978)의 연구에서도 중년기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부족한 신체활동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생활체육은 생활의 일부분으로 정착
되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신체적 변화로 인하여 중년 여성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운동 몰입은 스포츠를 통한 활동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정신적 상태이며, 개개인의 주어
진 환경과 최적의 상호작용을 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을 의미한다(Csikszentminalyi, 1975).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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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동 몰입은 운동 참여자에게 최상의 수행이나 절정의 경험을 제공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
고, 운동에 참여하면서 겪게 되는 자기 목적적인 동기부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권성호, 2007). 다
시 말해서 스포츠 현장에서 몰입 경험은 만족감, 즐거움 등과 같은 운동지속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생활체육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참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대한 몰입 경험과 수준을 높여 주어야 할 것이다. 즉, 몰입은 운동에 참가하면서 얻게 되는 
운동에 대한 희망, 신념, 믿음을 나타낸 것으로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강한 내적 요구
를 의미한다(전매희·신성득, 2009).

한편, 스포츠는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가치란 인간이 일상생
활을 영위해 나가는 일련의 선택적 상황에서 자기 결정의 밑바탕이 되는 특수한 문제에 대한 신념이
나 사고 및 감정과 행동에 조화로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기본 요소를 의미한다
(Leonard, 1980). 이러한 맥락에서 스포츠 가치관이란 스포츠에 대한 태도 또는 스포츠 참가의 결과
로서 형성되는 다양한 태도 영역의 하나이며 개인이 평생에 걸친 스포츠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요
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오주훈,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휘트니스 클럽 참여 여성의 운동 몰입이 스포츠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여 휘트니스 클럽 회원 및 지도자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현대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건
강중심사회를 지향하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심리적인 문제를 탐색하고 운동을 통한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광역시 소재 휘트니스 클럽의 중년 여성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비확률 표
본추출법 중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정된 
모집단 중 40대∼50대 중년 여성으로 분류된 회원들을 단계 표집 하여 선정하였는데, 대전 지역 소
재의 20개소의 휘트니스 클럽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40～50대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534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무응답자료와 불성실한 자료 26부를 제
외한 508부를 최종 유효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의 분류 특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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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속성 빈도 %

연령

40세～45세 102 20.1

46세∼50세 234 46.1

51세 이상 172 33.8

학력
고등학교 졸업 258 50.8 

대학 졸업 이상 250 49.2 

직업
전업주부 245 48.2 
직장인 183 36.1
자영업 80 15.7 

소득수준

200만원 이하 106 20.9 

200~300만원 147 28.9 

300~500만원 187 36.8 

500만원 이상 68 13.4 

주관적 
사회계층

상 128 25.2

중 319 62.8

하 61 12.0

활동기간

1년 이하 196 38.6

2년 이하 81 15.9

4년 이하 107 21.1

5년 이상 124 24.4

참여빈도

주3회 미만 186 36.6 

주 4~5회 267 52.6 

매일 55 10.8 

활동 시간
1회 2시간 미만 93 18.3 

1회 2~3시간 415 81.7

운동 수준
상 127 25.0
중 267 52.6
하 114 22.4

[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현황 ]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의 측정도구인 검사지의 구성 내용은 통제 변인으로써 개인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과 
휘트니스 클럽 참여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운동 몰입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고, 스
포츠 가치관을 측정하는 문항을 종속 변수로 구성하였다.

운동몰입 질문지는 Jackson과 Marsh(1996)의 FSS(Flow State Scale)를 연구 목적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9개의 요인 중에서 5개의 하위요인을 추출하여 작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5단계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스포츠 가치관 질문지는 Evarett(1962)가 분류한 가치요인을 오주훈(2000)이 개정하여 사용한 스포
츠 가치관 척도를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수정ㆍ보완하였다. 총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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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   인

명확한 목표 자기조절능력 무아경 시간감각변형 자기목적경험

Q1 .768 .245 .328 .049 .004

Q6 .597 .497 .357 .286 .032

Q11 .572 .118 .423 .132 -.139

Q16 .800 .065 .181 .079 -.071

Q3 .250 .836 .162 .009 .079

Q8 -.024 .529 .008 .125 .347

Q13 .459 .563 .262 -.221 .160

Q18 .235 .649 .195 -.141 .343

Q2 .037 .126 .745 -.107 .323

Q7 .206 .187 .681 -.058 .233

Q12 .218 .265 .617 -.092 .335

Q17 .312 .152 .776 -.177 .061

Q5 -.173 -.338 -.628 .603 .004

Q10 -.207 -.029 -.739 .515 -.177

Q15 -.101 -.091 -.195 .806 -.031

Q20 .134 -.012 -.051 .846 -.099

Q4 .449 .301 -.009 -.126 .577

Q9 -.005 .244 .459 .032 .536

Q14 .134 .215 .257 .007 .732

Q19 .262 -.079 .367 -.024 .657

고유치 6.689 2.250 2.038 1.461 1.337

분산(%) 31.853 10.713 9.705 6.957 6.367

누적(%) 31.853 42.565 52.271 59.228 65.594

신뢰도 .771 .693 .715 .650 .807

[ <표 2> 몰입 경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

며, 각 문항은 5단계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조사에 앞서 문항구성의 적합도와 내용의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축요인추출 방법을, 요인회전방법은 배리맥스(Varimax)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고윳값
이 1이상인 요인만 분석에 이용하였다. 내적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 Cronbach's α계수
를 활용하였다.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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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   인

품성 신체 경제 오락 심미 사교

Q13 .743 .125 -.104 .099 .140 .179

Q14 .702 .326 .108 -.149 .190 .199

Q15 .700 .303 .038 .017 .211 .256

Q16 .537 .204 -.040 -.179 .402 .423

Q17 .583 .215 .031 .248 .382 -.007

Q18 .517 .437 .003 .127 .323 .249

Q19 .784 .202 -.049 .137 .187 .203

Q20 .723 .117 .079 .155 .303 .156

Q21 .459 .506 .125 .025 .300 .259

Q22 .269 .827 .070 -.032 .122 .027

Q23 .217 .861 .051 .012 .073 .063

Q24 .091 .898 -.012 .017 .073 -.012

Q25 .169 .896 .021 .060 .063 .022

Q1 -.201 -.024 .788 .103 .210 .170

Q2 -.026 -.225 .694 -.132 .354 .126

Q3 .325 .214 .734 .155 -.194 -.135

Q4 -.124 -.300 .573 .200 .391 .456

Q8 -.086 -.044 .032 .671 .245 .082

Q9 .050 -.083 .118 .765 .163 .106

Q10 .364 .213 .073 .692 -.100 .116

Q7 .323 .182 -.075 .193 .685 .163

Q11 .040 .169 .056 .488 .624 .025

Q12 .172 .156 -.007 .123 .761 .130

Q5 .332 .072 .076 .145 -.022 .728

Q6 .203 .174 -.052 .149 .037 .795

고유치 4.233 3.630 3.363 2.764 2.231 1.978

분산(%) 19.248 17.579 15.669 10.019 8.564 6.734

누적(%) 19.248 36.827 52.496 62.515 71.079 77.813

신뢰도 .872 .909 .590 .651 .694 .768

[ <표 3> 스포츠 가치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

3. 자료 처리

이 연구에서는 질문지의 응답 결과를 기입한 자료를 회수한 후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후 분석 가능하고 유용한 자료를 사례별로 입력하여 
Windows용 SPSS 16.0 버전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방법은 기술 통계 
분석, 요인분석, 빈도 분석, 다중 비교, t-검증,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이었다.



450   학습자 중심의 다문화교육의 방향

Ⅲ. 결 과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스포츠 가치관

먼저, 연령에 따른 스포츠 가치관의 차이는 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고, <표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요인

연    령

 F값 유의도
post
- hoc1(n=69)

 M±S.D
2(n=284)
 M±S.D

 3(n=155)
 M±S.D

품성 3.74±.53 3.63±.62 3.59±.65 1.40 .247 ․
신체 4.03±.70 4.12±.78 4.09±.70 0.43 .653 ․
경제 3.22±.52 3.26±.65 3.21±.61 0.23 .786 ․
오락 3.14±.74 3.19±.69 3.06±.75 1.89 .152 ․
심미 3.72±.69 3.59±.70 3.55±.66 1.44 .239 ․
사교 3.68±.69 3.59±.78 3.52±.67 1.14 .323 ․

1 : 40세～45세    2 : 46세～50세     3 : 51세 이상  

[ <표 4> 연령에 따른 스포츠 가치관 차이 ]

학력은 품성적 가치관은 1%, 신체적 가치관, 심미적 가치관은 5% 수준에서 대졸 이상이 고졸 이
하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표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요인

학력

  t값 유의도고졸이하(n=258) 대졸이상(n=250)

M±S.D

품성 3.55±.66 3.72±.56 -2.999 .003

신체 4.03±.77 4.17±.72 -2.145 .032

경제 3.28±.65 3.20±.60 1.363 .173

오락 3.10±.79 3.19±.64 -1.438 .151

심미 3.52±.75 3.67±.61 -2.493 .013

사교 3.59±.79 3.57±.68 0.413 .680

[ <표 5> 학력에 따른 스포츠 가치관 차이 ]

직업 유형에 따른 스포츠 가치관의 차이에서는 품성적, 사교적 가치관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전업주부가 사회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결과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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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직업

  t값 유의도전업주부(n=245) 사회인(n=263)

M±S.D

품성 3.70±.61 3.56±.62 2.548 .011

신체 4.11±.72 4.09±.78 0.273 .785

경제 3.29±.58 3.19±.65 1.775 .077

오락 3.14±.73 3.15±.71 -0.087 .931

심미 3.63±.71 3.56±.67 1.227 .220

사교 3.66±.74 3.51±.73 2.357 .019

[ <표 6> 직업 유형에 따른 스포츠 가치관 차이 ]

요인
사회적 계층

 F값 유의도
 post- 
hoc1(n=73)

M±S.D
2(n=354)
M±S.D

 3(n=81)
 M±S.D

품성 3.68±.41 3.66±.59 3.45±.83 4.19 .016 1․2>3

신체 4.28±.70 4.10±.72 3.91±.86 4.77 .009 1․2>3

경제 3.15±.62 3.25±.62 3.29±.64 1.06 .347 ․
오락 3.39±.57 3.16±.68 2.86±.91 11.03 .000 1>2>3

심미 3.69±.52 3.63±.65 3.34±.91 6.91 .001 1․2>3

사교 3.45±.51 3.64±.74 3.43±.87 4.33 .014 1․3<2

1 : 상       2 : 중       3 : 하  

소득수준에 따른 스포츠 가치관의 차이는 품성적 가치관의 경우 1%, 신체적 가치관, 사교적 가치
관의 경우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중비교 결과, 품성적, 사교적 가치관의 
경우 200만원 이하 집단, 200∼300만원 집단, 300∼500만원 집단과 500만원 이상 집단 사이에서 차
이가 있었다. 신체적 가치관의 경우 200만원 이하 집단, 200∼300만원 집단과 300∼500만원 집단 사
이에서 차이가 있었다. 결과는 <표 7>과 같다.

요인
소득수준

 F값 유의도  post- hoc1(n=106)
M±S.D

2(n=147)
M±S.D

3(n=187)
M±S.D

4(n=68)
M±S.D

품성 3.55±.56 3.57±.70 3.64±.59 3.87±.57 4.52 .004 1,2,3<4

신체 4.01±.70 4.00±.79 4.24±.72 4.09±.75 3.55 .014 1,2<3

경제 3.26±.58 3.24±.69 3.22±.62 3.25±.54 0.11 .955 ․
오락 3.14±.68 3.14±.76 3.16±.68 3.14±.81 0.03 .993 ․
심미 3.54±.62 3.54±.82 3.60±.61 3.77±.66 2.01 .112 ․
사교 3.59±.76 3.52±.80 3.53±.68 3.82±.67 3.15 .025 1,2,3<4

1 : 200만원 이하   2 : 200 - 300만원   3 : 300 – 500만원   4 : 500만원 이상   

[ <표 7> 소득 수준에 따른 스포츠 가치관 차이 ]

[ <표 8> 사회계층에 따른 스포츠 가치관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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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참여 빈도

 F값 유의도 post- hoc1(n=186)
M±S.D

2(n=267)
M±S.D

 3(n=55)
 M±S.D

품성 3.58±.61 3.63±.59 3.82±.77 3.33 .037 1,2<3

신체 3.99±.75 4.17±.71 4.11±.86 3.09 .046 1<2

경제 3.27±..61 3.18±.63 3.42±.60 3.95 .020 2<3

오락 3.07±.68 3.14±.70 3.42±.85 5.05 .007 1,2<3

심미 3.52±.66 3.60±.67 3.84±.83 4.43 .012 1,2<3

사교 3.57±.76 3.55±.72 3.76±.74 1.96 .142 ․
1 : 주 3회 이하       2 : 주 4~5회       3 : 매일  

[ <표 10> 참여빈도에 따른 스포츠 가치관 차이 ]

사회계층에 따른 스포츠 가치관의 차이의 경우, <표 8>과 같이 오락적 가치관은 0.1%, 신체적, 심
미적 가치관은 1%, 품성적, 사교적 가치관의 경우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중비교 결과 품성적, 신체적, 심미적 가치관의 경우 상 집단, 중 집단과 하 집단 사이에서 차이가 
있었다. 오락적 가치관의 경우 상집단과 중 집단과 하 집단 사이에서 각각 차이가 있었으며, 사교적 
가치관의 경우 상 집단, 하 집단과 중 집단 사이에서 차이가 있었다.

요인
운동기간

 F값 유의도 post- hoc1(n=196)
M±S.D

2(n=81)
M±S.D

3(n=107)
M±S.D

4(n=124)
M±S.D

품성 3.62±.66 3.33±.62 3.77±.56 3.74±.52 9.96 .000
1>2<3
2<3, 4

신체 3.94±.82 4.02±.82 4.28±.62 4.25±.60 7.58 .000 1,2<3,4

경제 3.29±.63 3.23±.66 3.26±.65 3.15±.56 1.40 .241 ․
오락 3.05±.72 3.25±.72 3.20±.72 3.18±.70 2.11 .098 ․
심미 3.52±.78 3.45±.79 3.72±.49 3.71±.59 4.50 .004 1,2<3,4

사교 3.60±.74 3.36±.93 3.66±.55 3.61±.72 2.95 .032 1,3,4>2

1 : 1년 이하   2 : 2년 이하   3 : 4년 이하   4 : 5년 이상  

[ <표 9> 운동기간에 따른 스포츠 가치관 차이 ]

운동기간에 따른 스포츠 가치관의 차이는 <표 9>와 같이 품성적 가치관, 신체적 가치관의 경우 
0.1%, 심미적 가치관은 1%, 사교적 가치관은 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다중비교 결과 
품성적 가치관의 경우 1년 이하, 2년 이하, 4년 이하 집단 사이에서 각각 차이가 있었으며, 2년 이하 
집단과 4년 이하, 5년 이상 집단 사이에서 차이가 있었다. 신체적, 심미적 가치관의 경우 1년 이하, 
2년 이하 집단과 4년 이하, 5년 이상 집단 사이에서 차이가 있었다. 사교적 가치관의 경우 1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상 집단과 2년 이하 집단 사이에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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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참여시간 (1회당)

  t값 유의도2시간미만(n=93) 2시간이상(n=415)

M±S.D

품성 3.68±.63 3.62±.62 0.784 .434

신체 4.14±.64 4.09±.77 0.640 .522

경제 3.29±.58 3.23±.63 0.924 .356

오락 2.93±.69 3.19±.72 -3.243 .001

심미 3.54±.74 3.61±.68 -0.788 .432

사교 3.66±.63 3.56±.76 1.182 .238

[ <표 11> 참여시간에 따른 스포츠 가치관 차이 ]

요인

운동수준

 F값 유의도 post- hoc1(n=79)
M±S.D

2(n=294)
M±S.D

3(n=135)
 M±S.D

품성 3.77±.54 3.59±.63 3.65±.63 2.77 .063 ․
신체 4.48±.65 4.06±.74 3.97±.75 13.56 .000 1>2,3

경제 3.08±.68 3.27±.63 3.26±.56 3.26 .039 1<2,3

오락 3.46±.60 3.19±.72 2.85±.67 21.32 .000 1>2>3

심미 3.80±.56 3.58±.72 3.52±.66 4.45 .012 1>2,3

사교 3.40±.74 3.64±.77 3.56±.63 3.46 .032 1<2

1 : 상       2 : 중       3 : 하  

[ <표 12> 운동수준에 따른 스포츠 가치관 차이 ]

참여 빈도에 따른 스포츠 가치관의 차이는, 오락적 가치관 1%, 품성적, 신체적, 경제적, 심미적 가
치관의 경우 <표 10>과 같이 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다중비교 결과 , 품성적, 오락
적, 심미적 가치관은 주 3회 이하 집단, 4∼5회 집단과 매일 집단 사이에서 차이가 있었다. 신체적 
가치관은 주 3회 이하 집단과 주 4∼5회 집단 사이에서 차이가 있었다. 경제적 가치관의 경우 주 4
∼5회 집단과 매일 집단 사이에서 차이가 있었다.

참여시간에 따른 스포츠 가치관의 차이는 <표 11>과 같이 오락적 가치관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1회 2시간 이상이 1회 2시간 미만에 비해 높았다

운동 수준에 따른 스포츠 가치관의 차이는 <표 12>와 같이 신체적 가치관, 오락적 가치관의 경우 
0.1%, 경제적, 심미적, 사교적 가치관의 경우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중
비교 결과 신체적, 경제적, 심미적 가치관의 경우 상, 중 집단과 하 집단 사이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오락적 가치관의 경우 상 집단, 중 집단, 하 집단 사이에서 각각 차이가 있었다. 사교적 가치관의 경
우 상, 중 집단 사이에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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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01, ** p > .010
1: 명확한 목표, 2: 자기 조절, 3: 무아경, 4: 시간감각 변형 5: 자기 목적, 6: 품성, 7: 신체, 8: 경제, 9. 오락, 
10. 심미, 11: 사교

[ <표 13> 운동 몰입과 스포츠 가치관의 하위 변인간 상관관계 분석 ]

2. 운동 몰입과 스포츠 가치관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구축한 상관관계 모형의 공차 한계는 .10보다 커야 하며, .10에 근접하면 다중공선성
이 의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승변량(VIF)은 10보다 훨씬 작아야 하는데, 10에 가까우면 다중공
선성이 의심된다고 하겠다. p값의 경우에 있어서는  p<.001은 0.1%, p<.010은 1%, p<.505은 5%이다.

<표 13>과 같이 명확한 목표 인식, 자기 조절 능력, 무아경, 시간감각 변형, 자기목적 변형, 경제
적 가치관, 오락적 가치관, 심미적 가치관, 사교적 가치관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일반적으로 독립변인간의 높은 상관관계 즉, 상관계수가 .9이상일 때 공선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학식ㆍ김지수, 2005), 본 연구에서는 상관계수가 세 개 이상의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다중공선성의 기준치인 .9 미만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모든 회귀식에서 공차가 .10에 접근하지 않았으며, VIF는 10보다 작았으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발표(자유분과Ⅳ) 5. 휘트니스 클럽 참여 여성의 운동 몰입과 스포츠 가치관의 관계   455

독립변수
종속변수 : 신체적 가치관

B SE Beta t값 유의도

명확목표 .109 .073 .110 1.500 .134

자기조절 -.068 .075 -.066 -.909 .364

무아경 .040 .047 .045 .854 .393

자기목적 .504 .066 .468 7.631 .000

시간감각 .183 .054 .160 3.415 .001

상  수 1.478 .304 4.867 .000

R: .472     R2: .222    F값: 28.707(.000)

[ <표 15> 운동 몰입이 신체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

3. 운동 몰입이 스포츠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운동 몰입이 품성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목적 변형, 시간감각 변형은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목표 인식, 자기조절 능력, 무아경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다시 말하여 자기목적 변형, 시간감각 변형 수준이 높을수록 품성적 가치관이 높게 나타났으며, 
<표 14>와 같이 자기목적 변형, 시간감각 변형이 품성적 가치관을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인으
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 품성적 가치관

B SE Beta t값 유의도

명확목표 .101 .060 .123 1.695 .091

자기조절 -.069 .061 -.081 -1.126 .261

무아경 .070 .038 .096 1.825 .069

자기목적 .420 .054 .471 7.754 .000

시간감각 .215 .054 .471 7.754 .000

상  수 1.151 .249 4.616 .000

R: .488     R2: .238    F값: 31.357(.000)

[ <표 14> 운동 몰입이 품성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

<표 15>는 운동 몰입이 신체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자기목적 변형은 0.1%, 
시간감각 변형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명확한 목표 인식, 자기 조절 능력, 무아경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자기 목적 변형, 시간 감각 변형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
적 가치관은 높게 나타나는데, 이모형에서는 자기목적 변형이 신체적 가치관을 예측하는 데 가장 중
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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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종속변수 : 경제적 가치관

B SE Beta t값 유의도

명확목표 -.192 .067 -.233 -2.874 .004

자기조절 .150 .069 .175 2.187 .029

무아경 -.062 .043 -.085 -1.448 .148

자기목적 .209 .061 .233 3.426 .001

시간감각 -.040 .049 -.042 -.815 .416

상  수 3.004 .280 10.733 .000

R: .216    R2: .046    F값: 4.892(.000)

독립변수
종속변수 : 오락적 가치관

B SE Beta t값 유의도

명확목표 .065 .074 .069 .882 .378

자기조절 .257 .076 .260 3.374 .001

무아경 -.094 .048 -.110 -1.957 .051

자기목적 .121 .068 .117 1.788 .074

시간감각 .002 .055 .022 .042 .967

상  수 1.933 .310 6.229 .000

R: .345    R2: .119    F값: 13.568(.000)

<표 16>은 운동 몰입이 경제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명확한 목표 인식, 자기 
목적 변형은 1%, 자기 조절 능력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무아경, 시간감각 변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여 명확한 목표 인식, 자기 목적 변형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
적 가치관은 높게 나타나며, 이모형 에서는 자기 목적 변형이 경제적 가치관을 예측하는 데 가장 중
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 <표 16> 운동 몰입이 경제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

[ <표 17> 운동 몰입이 오락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

<표 17>은 운동 몰입이 오락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자기 조절 능력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명확한 목표 인식, 무아경, 자기 목적 변형, 시간 감각 변형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자기 조절 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오락적 가치관은 높게 나타나며, 이
모형 에서는 자기 조절 능력이 오락적 가치관을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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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종속변수 : 사교적 가치관

B SE Beta t값 유의도

명확목표 -.059 .076 -.060 -.780 .436

자기조절 .002 .078 .002 .032 .975

무아경 .041 .049 .048 .848 .397

자기목적 .446 .069 .420 6.464 .000

시간감각 .149 .056 .132 2.653 .008

상  수 1.627 .317 5.128 .000

R: .355    R2: .126    F값: 14.515(.000)

독립변수
종속변수 : 심미적 가치관

B SE Beta t값 유의도

명확목표 .113 .068 .123 1.671 .095

자기조절 -.143 .069 -.150 -2.058 .040

무아경 .058 .044 .072 1.337 .182

자기목적 .484 .061 .487 7.873 .000

시간감각 .218 .050 .206 4.360 .000

상  수 1.120 .283 3.963 .000

R: .457    R2: .209    F값: 26.475(.000)

[ <표 18> 운동 몰입이 심미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

<표 18>은 운동 몰입이 심미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자기 목적 변형, 시간 
감각 변형은 0.1%, 자기 조절 능력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명확한 목표 인식, 무
아경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자기 조절 능력, 자기 목적 변형, 시간 감각 변형 수준이 
높을수록 심미적 가치관은 높게 나타나며, 이모형 에서는 자기 목적 변형, 시간 감각 변형이 심미적 
가치관을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 <표 19> 운동 몰입이 사교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

<표 19>는 운동 몰입이 사교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자기 목적 변형은 0.1%, 
시간 감각 변형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명확한 목표 인식, 자기 조절 능력, 무아경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자기 목적 변형, 시간 감각 변형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적 가치
관은 높게 나타나는데, 이모형 에서는 자기 목적 변형이 사교적가치관을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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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 연구는 중년 여성 휘트니스 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운동 몰입이 스포츠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중년 여성들은 여가 선용과 체력 단련을 목적으로 휘트니스 클럽 활동에
의 참가가 늘어나고 있지만,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중년 여성들의 휘트니스 
클럽 운동 만족도를 제고하고 운동 지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전지역 휘트니스 클럽에 참가하고 있는 중년 여성 참가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실증적 연구
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스포츠가치관의 관계에 대한 논의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령에 따른 스포츠 가치관의 차이는 없었으며, 학력의 경우에는 품성적, 신

체적, 심미적 가치관과 관계가 있었으며, 직업 유형에 있어서는 품성적, 사교적 가치관과 관계가 있
었다. 소득수준은 품성적, 신체적, 사교적 가치관과 관계가 있었다. 사회계층에 있어서는 오락적, 신
체적, 심미적,  품성적, 사교적 가치관과 관계가 있었다. 운동기간은 품성적, 신체적, 심미적, 사교적 
가치관과 관계가 있었다. 참여 빈도는 오락적, 품성적 가치관, 신체적, 경제적, 심미적 가치관과 관계
가 있었다. 참여시간은 오락적 가치관과 관계가 있었다. 운동 수준은 신체적, 오락적, 경제적, 심미
적, 사교적 가치관과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스포츠 참가 경험은 스포츠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오주훈(2000)의 연구 결과와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이 스포츠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최장호
(200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왔고, 청소년의 인구 통계학적인 변인이 스포츠 가치관과 영향이 
있다는 김수현(2002)의 연구, 중ㆍ고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스포츠 가치관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김우성과 김홍설(1998)의 연구 등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인구 통계학적 변인과 스포츠 가치관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
를 통하여 스포츠 현장 및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적 모델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다음으로 운동 몰입과 스포츠 가치관의 관계에 대한 논의이다.
운동 몰입과 스포츠 가치관의 하위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명확한 목표 인식, 자기조절 능

력, 무아경, 시간감각 변형, 자기목적 변형, 인지된 신체 능력, 신체적 자기표현, 경제적 가치관, 오락
적 가치관, 심미적 가치관, 사교적 가치관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성적 
가치관은 자기목적 변형, 시간감각 변형과 관계가 있었으며, 신체적 가치관은 자기목적 변형, 시간감
각 변형과 경제적 가치관은 명확한 목표 인식, 자기 목적 변형, 자기 조절 능력과 관계가 있었다. 오
락적 가치관은 자기 조절 능력과 관계가 있었으며, 심미적 가치관은 자기 목적 변형, 시간 감각 변
형, 자기 조절 능력, 사교적 가치관은 자기 목적 변형, 시간 감각 변형과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배울 수 있다는 정홍익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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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의 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휘트니스 클럽에서의 운동 몰입이 개인적 차원의 건강관리 또는 여
가 선용의 단계를 넘어 가치 있는 사회적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휘트니스 참가를 통한 운동 몰입이 스포츠 가치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
는 것으로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으며, 다음의 두 가지 연구 문제로 구체화하였다. 첫째, 사회인
구학적 특성과 스포츠 가치관의 차이를 규명하였고 둘째, 운동 몰입과 스포츠 가치관의 관계에 대해
서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전광역시 소재 휘트니스 클럽의 40~50대 중년 여성 회원을 모집단으로 
구성한 다음, 비확률 표본추출법 중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표본
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측정도구인 검사지의 구성 내용은 배경변인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운동 참여 정
도, 독립 변수는 운동 몰입 종속 변수는  스포츠 가치관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통계 방법은 기술통계분석, 요인 분석, 빈도 분석, 다중 비교, T-검증, 상관분석, 회
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는데, 먼저, 기술통계를 통하여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추출하였으며,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몰입, 스포츠 가치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변량 분석과 t-검증을 실시하였
다.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운동 몰입과 스포츠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여 위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설계된 조사 방법을 통하여 분석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스포츠 가치관의 관계에 대한 결과이다. 연령에 따른 스포츠 가치관의 

차이는 없었으며, 학력은 품성적 가치관과 신체적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다. 직업은 품성적 가치관, 
사교적 가치관에서, 소득수준은 품성적 가치관과 사교적 가치관, 신체적 가치관에서 차이가 나타났
다. 사회계층은 품성적 가치관, 신체적 가치관, 심미적 가치관에서, 참여 빈도는 품성적 가치관, 오락
적 가치관, 심미적 가치관, 신체적 가치관, 경제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시간은 오락적 가치관과, 운동 수준은 신체적 가치관, 경제적 가치관, 심미적 가치관, 오락적 가치관, 
사교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운동 몰입이 스포츠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품성적 가치관은 자
기목적 변형, 시간감각 변형과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신체적 가치관은 자기 목적 변형, 시간 감
각 변형과, 경제적 가치관은 명확한 목표 인식, 자기 목적 변형 수준과, 오락적 가치관은 자기 조절 
능력과, 심미적 가치관은 자기 조절 능력, 자기 목적 변형, 시간 감각 변형과 사교적 가치관은 자기 
목적 변형, 시간 감각 변형과 각각 정(+)의 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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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결과는 휘트니스 중년 여성 회원들의 운동 동기 개발, 운동 효과 및 운동 만족도 제
고에 있어서 의미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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