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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Badminton Lovers' Social Support and Exercise 

Passion on Psychological Happiness

                          Kim, A - Reum

                          Adviser : Prof. Park, Do-Hun Ph.D.

                          Major i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dentify the social support of badminton 

lovers and the effect of exercise pass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To this end, a total 

of 350 people were sampled using self-administration method for badminton lovers located 

in 5 districts of G-wide.

The composition of the questionnaire used in this study consisted of 67 questions, 8 

question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25 questions of social assistance, 25 questions of 

exercise passion and 20 question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s data analysis methods for hypothesis testing,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positive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test, one 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regress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window Ver. 22.

Based on the questionnaire collected from the above research targets, the data are 

analyzed and the conclusions drawn are as follows.

First, hypothesis1 of this study. It has been shown that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badminton lovers (gender, age, educational background, income level, athletic frequency, 

athletic experience, participation time, athletic level)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athletic passion.

Second, hypothesis2 of this study. Analysis of whether social support affects 

psychological well-being showed positive influence, especially that evaluation support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ird, hypothesis3 of this study. Analysis of whether exercise passion affects 

psychological well-being showed positive influence, especially harmonized passion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e abov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but there are mutual causation 

between social support, exercise passion and psychological euphoria, and the effect on 

social support, exercise passion and psychological euphoria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If many environment and programs are presented on how much social support 

and exercise passion can enhance psychological well-being in participating badminton, it is 

believed that badminton lovers can continue to participate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 1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생활체육 배드민턴 종목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되면서 운동에 대한 필

요성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국민들은 건강에 관련한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고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생활

체육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대중화 및 보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김승철, 이동현, 육영숙, 장

선웅, 2003). 이에 따라 현대인들은 여가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생활에 

기본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여가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하나의 일상 문화가 되어 

가고 있다.

또한 나날이 복잡해져 가는 문명사회는 인간의 육체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을 더욱 약하게 만들

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삶의 질적 향상, 행복추구, 자아실현, 건강 유지라는 관점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심

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된 여가활동인 운동의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조현철, 2005).

다시 말해, 현재 국민들은 주 5일제 근무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 삶의 다양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

으며, 여가활동 또는 체육 활동의 직접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

서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의 개념을 추가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박원배, 

2011). 사회적 지원이란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들에 의해 제공된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하며(이지연, 2005), 또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우리를 돌봐주고 사랑하고 가치 있다

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의 존재 또는 이용가능성을 의미한다(Kaplan, Cassel & Gore, 1977).

즉, 스포츠 집단 내 구성원이 스포츠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집단 내 구성원과 상호작용

하며, 그러한 구성원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운동열정으로 더욱 큰 삶의 질과 행복감

이 형성된다고 가정하고 있다(박원배, 2011).

최근 심리학 분야에서 열정은 개인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동기적 힘(motivational forces)으로 

정의(정꽃님, 유진, 2012)하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좋아하는 활동이

나 대상을 향한 강한 수준의 접근 성향이다(황정동, 주재형, 임승현, 2016).

심리적 행복감은 여러 가지의 다양한 요인들로 통합되어 나타나는 긍정적인 인지적-정서적 상태

이며(양명환, 1998), 강신욱(1998)은 생활체육은 주관적인 삶의 질,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인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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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등 주관적인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운동열정과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의 대상을 살펴보면 체육 전공여대생(강문

영, 2011), 중년 및 노년 여성(송영순, 2012: 이귀옥, 2010), 민간경비업체 직원(심제은, 2012)등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는 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운동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김기혁, 2016).

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결과는 사회적지원이 심리적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라 운동에 대한 열정도 개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김철휘, 2015). 사회적 지원에 대한 열정과 심리적 행복감의 영향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

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이들 변인들이 모두 개인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김기

혁, 2016).

최근까지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이 주변의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사회

적 지원을 받게 될 경우, 개인의 신체적 건강 및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스트

레스 완충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어(이지연, 2005; 

Caplan, 1976; Cobb, 1976; Cohen & Wills, 1985; Wills, 1990)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해 주고 

있다(박원배, 2011)

이러한 연구의 관점을 토대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집단 중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선택하였다. 배

드민턴은 일반 대중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운동 종목보다 건강 및 체력증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대중적인 스포츠 종목이라 할 

수 있다. 비록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점들이 오히려 함께 배드민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친밀감을 느끼게 하며 가족 성원들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점을 가지

므로 생활 만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13)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종목 조사에서 축구가 11.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는 배드민턴 5.3%, 자전거(사이클) 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장희빈, 2016). 2014년 문화체육관

광부에 의해 실시된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드민턴은 걷기 31.8%, 등산 13.2%, 

축구 11.8%, 헬스 11.5%에 이어 9.4%를 기록하며 생활체육 배드민턴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김경섭, 2017). 이러한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여가스포츠

의 대표종목 중 하나인 배드민턴은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클럽수가 4,923개, 동호인 수

는 264,565명, 127개의 전국 생활체육 동호회 중 4번째로 많은 회원 수를 가지고 있다(문화체육관

광부, 2015).

이와 같이 여가에 대한 스포츠 활동의 활용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중요성이 부각됨으로서 

생활체육과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김경섭, 2017). 또

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중요한 부분인 건강을 지키려는 욕구를 인식하게 되고, 현대인들의 신체에 

대한 관심은 규칙적인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구를 점차적으로 늘게 하였다(김경섭,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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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배드민턴 종목은 단순히 건강유지 및 체력단련의 차원을 초월하여 개인이나 가정의 삶의 질

을 높여주고,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기능적 및 오락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박용우, 2010).

배드민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배드민턴 선수의 경기력에 따른 운동상해 능력(임경진, 

2006), 경쟁 상태불안, 경기력향상, 운동상해, 경력가치관, 경력성과, 경기분석 등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장희빈, 2016). 이와 같은 엘리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다. 생활체육 동호

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배드민턴 동호인의 참여정도, 참여 동기, 스포츠 몰입, 여가만족의 관

계(강병준, 2009)와 같이 배드민턴 동호인의 참여 동기와 운동몰입, 여가만족, 여가태도와의 관계

만을 연구한 논문이 많다. 이처럼 다양한 선행 연구들이 있으나 각각의 연구에 한정되어 있고, 배

드민턴에 관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김경섭, 2017).

이에 본 연구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 지원과 운동열정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

석하여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이 생활체육의 활성화 방안과 건강한 생활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적

인 운동참가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목적

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G광역시 5구에 소재한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지원과 운

동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

정한 구체적 연구문제는 사회적 지원과 운동열정,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가설

본 연구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 지원과 운동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한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운동빈도, 운동경력, 참여시간, 운동수준)

에 따른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가설 1-1. 성별에 따라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가설 1-2. 연령에 따라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가설 1-3. 학력에 따라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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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4. 소득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가설 1-5. 운동빈도에 따라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가설 1-6. 운동경력에 따라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가설 1-7. 참여시간에 따라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가설 1-8. 운동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가설 2.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지원이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지원이 자아실현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지원이 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지원이 몰입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지원이 쾌락적 즐거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운동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운동열정이 자아실현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운동열정이 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운동열정이 몰입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운동열정이 쾌락적 즐거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 지원과 운동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는 G광역시 5구에 소재한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

구 결과를 엘리트 배드민턴 선수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생활체육 종목 중 표집대상을 배드민턴 종목으로만 한정하였기에, 다른 스포츠 

종목에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주의가 요구된다.

5. 용어의 정의

가) 사회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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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을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들에 의해 제공된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

조를 의미하며(이지연, 2005), 또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우리를 돌봐주고 사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의 존재 또는 이용가능성을 의미한다(Kaplan, Cassel & Gore, 

1977). 일상생활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원은 건강한 삶의 영위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원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순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박영

신 등, 1999).

나) 운동열정

운동열정은 스포츠 상황에서의 개인적 목적을 도달하게 하는 동기이자, 개인이 좋아하고 선호하

는 활동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려는 강한 성향을 말한다(Vallerand, Blanchard, Mageau, 

Koestner, Ratelle, Leonard, Gaqne, & Marsolais, 2003). 최근 스포츠 상황에서의 열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열정 연구가 다양한 변인들과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의 열정

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포함하는 정서요인들과의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박성진, 공

성배, 한대호, 김종철, 2015).

다) 심리적 행복감

심리적 행복감이란 Neulinger(1981)에 의하면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

끼며, 긍정적 자아상을 지니고,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기며, 낙관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라고 정의하였다(정헌, 2018). 개인의 행복도 또는 생활의 만족도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규칙적인 

운동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더 높은 심리적 행복감을 말

한다(이윤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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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배드민턴의 개요

가. 배드민턴의 개요 및 현황

배드민턴(badminton)은 코트의 중앙에 설치된 네트를 사이에 두고 두 팀의 경기자(1인대 1인, 

또는 2인대 2)가 셔틀콕(shuttle-coke)이라 부르는 깃털 모양의 라켓으로 번갈아가며 상대방 코트

에 쳐 보내어 승패를 다루는 게임으로 테니스와 비슷하다(김학석, 구제언, 2004).

배드민턴과 흡사한 경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세계의 여러 곳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

지고 있으며, 근대 스포츠로서의 배드민턴은 인도에서 행해졌던 “푸나(poona)”라고 하는 게임에서 

비롯된 것이다(김성준, 2016). 푸나 게임은 일종의 “날개치기 놀이”로서 콜크(cork)로 만든 볼에 

새의 깃털을 꽂아서 이것을 손바닥으로 쳐서 넘기는 방법인데, 1820년대에 인도의 봄베이

(bombay)주에 있는 푸나라는 마을에서 처음으로 행해져 차츰 인도 국내에 보급되었기 때문에 그 

지명의 이름을 따서 푸나게임이라고 불렀던 것이다(서자영, 2011).

이러한 배드민턴은 우리나라에서도 급속도로 질적, 양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생

활체육 동호인 클럽 중 배드민턴은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4,923개의 클럽 수와 

264,565명의 회원들이 왕성히 활동 중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127개의 전국 생활체육 

동호회 중 4번째로 많은 회원 수를 가지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5).

나. 배드민턴의 특징 및 운동효과

배드민턴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 생활체육 스포츠로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접

할 수 있는 대중화 되어 있는 운동경기이다. 보통 스포츠를 즐기려면 여러 가지 도구와 장소가 요

구되는 것에 비해 배드민턴은 라켓과 셔틀콕만 있으면 비교적 넓지 않은 장소에서도 언제든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다(대한배드민턴협회, 2008).

배드민턴은 거위의 깃털로 만들어진 셔틀콕과 라켓을 사용하여 남녀 연령, 기술정도에 구애 받지 

않고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운동이다(서자영, 2011). 골목길에서나 하는 어린이들의 가벼운 유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격렬한 운동이다(김성준, 

2016).

여기에서는 배드민턴 특징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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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비교적 좁은 장소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배드민턴 공식 경기에서는 반드시 

실내 코트에서 하게 되어있다. 장소는 길이 13.4m, 폭 6.1m의 코트를 만들 수 있는 공간만 있음 

되며, 용구는 가벼운 라켓과 셔틀콕, 네트만 준비하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김성준,2016). 그

리고 네트를 사이에 두고 하는 게임이므로 위험성이 거의 없어 손쉽게 할 수 있다(김학석, 구제언, 

2004).

둘째, 레크리에이션으로써 알맞은 운동량과 현대 스포츠의 특징을 겸비하였다. 배드민턴은 운동

량으로서도 일반 동호인들의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춰서 스스로가 조절하기가 매우 쉬운 운동이며, 

선수들이 1게임에서 움직이는 거리는 축구에서 라이트윙이나 레프트윙이 달리는 거리와 거의 비슷

하다(김성준, 2016).

배드민턴의 셔틀콕은 약한 바람에도 영향을 받는가 하면 스피드에 있어서는 시속 0～400km 사

이의 변화를 연출해 내기도 한다(김성준, 2016).

셋째, 신체적 건강 유지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배드민턴 경기는 짧은 거리를 빨

리 이동하여야 하며, 점프, 순간적인 방향전환 및 굴곡과 신전으로 이루어져 전신운동을 하게 됨으

로써 우리 몸의 형태적인 변화는 물론 기능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며 운동 감각의 발달과 함께 호흡, 

순환계의 발달에 도움이 되고 내장기관을 튼튼하게 한다(공보현, 2009).

넷째, 정신적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준다. 미래사회로 갈수록 생활은 더욱 복잡해지고 기계화 되

어 가고 있다(서자영, 2011). 따라서 인간의 신체 활동 욕구는 증대될 것이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

시키지 못할 경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최수철, 2018). 이러한 측면에서 배드민

턴의 활동형태가 뛰고 치는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어 인간 내면의 파괴적 욕구의 해소는 물론, 정신

적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 줄 것이다(김성준, 2016).

다섯째, 배드민턴 경기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인다. 네트를 가운데 두고 신체적

인 접촉 없이 행해지는 운동경기로서 신사적인 인간성의 함양에 도움을 주며, 많은 인원이 필요하

지 않으므로 가족, 직장 등의 집단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행할 수 있어 훌륭한 인간관계를 형

성하여 민주시민의 질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대한배드민턴협회, 2010).

이와 같이 배드민턴은 작은 코트 안에서 전신을 활용하며 비교적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스포츠일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 및 두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현대 스포츠이다.

2. 사회적 지원

가. 사회적 지원의 개념

사회적 지원은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의 충격을 감소 또는 완충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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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sel(1976), Cobb(1976), Caplan & Killilea(1976)가 논문 제목으로 저술하면서, 이와 더불어 

1970년대 중반에 예방심리학이 대두되면서 사회적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조광

주, 2008). 사회적 지원은 개인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자원으로서(Bovier, Chamot, & Perneger, 

2004) 생활에 필요한 정서적, 정보적, 경제적 자원을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얼마나 얻고 있는지 느

끼는 정도라고 정의된다. 일상생활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원은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불가

결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원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순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영신 등, 1999).

Kaplan, Cassel과 Gore(1983)는 사회적 지원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우리를 돌봐주고 

사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의 존재 또는 이용 가능성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지

원은 자연적인 관계망(network, 예: 가족)에 의해서 주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이란 “타인들에 의해 제공된 자원”을 일컫는 말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 감정의 표

현과 타인의 행동이나 지각의 인정 그리고 타인에 대한 상징적 또는 물질적 도움의 제공을 받거나, 

대인 관계적 거래를 통하여 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이준휘, 

2010).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이론가마다 사회적 지원의 개념에 대

하여 여러 형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박원배, 2011).

Cobb(1976)는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고 긍지를 갖도록 

하여 의사소통과 상호책임을 갖는 조직망속의 일원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승동, 2004). Payne(1980)은 사회적 지원을 특정사안에 관한 정보제공, 피드백 및 지침제공, 문

제해결활동을 위한 조정자로서의 활동, 도구적 지원 및 조력의 제공, 휴식을 위한 안식처 제공, 개

인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통제기능,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

다(이준휘, 2010). House(1981)는 위와 같은 정의를 정리하여 사회적 지원을 타인에 의해 제공되

는 정서적 관심, 수단적인 원조, 정보 및 평가로 정의하고 있다(박원배, 2011).

박지원(1985)도 사회적 지원 개념차원을 구조적 측면(사회적지원망)과 기능적 측면(지원형태, 지

원욕구)으로 나누었는데, 사회적 지원망의 개념차원은 실제상황에서 제공받은 지원정도로 보았고, 

지원형태 차원은 정서적 지원(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의 행위), 정보적 지원(문제해결과 관련

된 여러 가지 정보 제공), 물질적 지원(돈, 물건제공 등 필요시 직접적으로 돕는 물질적 지원 행

위), 평가적 지원(칭찬, 인정, 충고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제공)으로 나누어 사회구성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이준휘, 2010). 개인은 그가 속한 사회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진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사회와 환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다(이준휘, 2010). 사회적 지원을 

통한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 인정과 도움 등은 개인의 행동을 촉진하여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

전 이해와 준비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결정 수준을 높여주게 된다(권희경, 1996; 이선영, 

2004; 한수현, 2003)(박원배, 2011).

위정현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원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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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와 생활에 필요한 여러 자원을 받는 정도로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인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원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박원배, 2011).

또한 Thoits는 사회적 지원을 “개인의 기본적인 사회적 요구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충

족되는 정도”로 정의하면서 개인의 기본적인 사회적 요구는 애정, 자존심, 승인, 소속감, 정체감, 안

정감, 등을 포함하는데 이들 요구는 사회 정서적 지원과 구체적 지원 등으로 충족된다고 그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원이 원천에 따라 원천간의 상관관계 등이 규명되고 있다(서

미선, 2006).

Cobb(1976)는 사회적 지원을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이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고 긍

지를 갖도록 하여 의사소통과 책임을 갖는 조직망 속의 일원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정보라고 정의

하였고, Payne(1980)은 특정 사안에 관한 정보 제공, 피드백 및 지침제공, 이념 제공, 휴식을 위한 

안식처 제공, 개인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통제 기능,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라 정의하였으며, House(1981)는 정서적 표현(애호, 사랑, 감정), 도구적 원조(물질과 서비스 제

공), 정보(상황에 대한 정보) 및 평가(자기 평가에 관련된 정보)등의 네 가지 중에서 하나 혹은 둘 

이상을 포함하는 대인적 관계라 정의하였다(박원배, 2011).

3. 운동열정

가. 운동열정의 개념

Vallerand et al.,(2003)에 의하면 열정의 이원론적 개념을 기초로 긍정심리학에서 열정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를 시도하였다(김현지,2018). 또한 열정은 개인이 좋아하고 중요성을 생각하는 활동

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강력한 성향이라고 정의하였다(노병주, 2017).

Peterson & Seligman(2004)에 의해서도 열정은 추구하는 목표를 향하여 열의를 지녀 강력하게 

추진하는 태도이고, 목표가 무엇이든 목표를 이루고자하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며, 열정은 일반적

으로 지향하는 삶의 태도보다는 목표에 관한 지향 및 목표성취를 위한 강렬한 동기라고 정의하였

다(엄지수, 2016).

Vallerand와 Salvy(2007)는 열정에 대하여 본인의 정체성이 중요한 모습이 되어 자신만의 특징

을 보여주는 개인의 하나의 부분으로이며, 객체에 강력한 감정이나 열중하게 하는 감정적 상황이라

고 주장하였다(노병주, 2017). 열정의 정의에 대한 자신의 목표에 노력과 시간을 기울이며, 좋아하

는 대상 및 활동을 향한 높은 수준의 접근 경향성을 말한다고 하였다(노병주, 2017). 또한, 생활스

포츠에 참여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정해진 시간 외에도 생활스포츠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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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투자를 하거나 그 활동에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생활스포츠에 대한 열정적인 사람이

라고 할 수 있다(박지숙, 2009)

종합해 살펴보면 열정은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라

고 볼 수 있다(김현지, 2018).

또한 긍정적인 태도로서 인간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

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열정이란 희망과 도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에 내재된 요인을 지칭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김

현지, 2018). 즉, 열정은 모든 인간의 강인한 정서에서 나오는 동기화된 힘, 추진력으로 스스로 좋

아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결국에는 목표 달성에 도달하게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할 수 있다(안도희, 정재우, 2009).

나. 운동열정의 구성요인

Vallerand et al.,(2003)은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을 기반으로 열정척도

(Passion Scale)를 개발하였다(김현지, 2018). 이는 이원론적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화열정

(Harmonious Passion)과 강박열정(Obsessive Passion)으로 구분하였다(오영택, 2017). 개념적으

로 조화열정(Harmonious Passion)은 긍정적 심리상태를 의미하며, 강박열정(Obsessive Passion)

은 부정적 심리상태를 의미한다(노병주, 2017).

1) 조화열정

조화열정은 자율적 방식으로 열정적 활동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아정체감을 구성하는 것

이다(노병주, 2017). 동기적인 측면에서 조화열정은 개인에게 주어진 활동을 중요히 인식하며, 내

적인 집착과 아무 조건을 보이지 않고 자유롭게 수용하고 선택하는 것으로 개인 활동에 대한 유연

성을 제공해 긍정적 심리상태와 과제에 집중을 촉진하는 동기적작용을 한다(유진, 정꽃님, 2008). 

또한 조화열정은 외부대상에 과도한 심리적 집착을 보이지 않고 활용대상의 중요성을 지각하며, 자

연스런 방법으로 자신의 열정적 활동을 수용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였다(송영순, 2012). Mageau 

et al.,(2005)는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를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라며 개념화 하였다(김현지, 

2018).

2) 강박열정

강박열정은 통제된 방식을 열정적 활동으로 내면화하는 행동과정을 통하여 자기정체감을 구성하

는 것이다(Goldberg, 1986). Vallerand et al.,(2003)의 연구에 의하면 강박열정은 통제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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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감 혹은 자존감에 몰두함으로 인해 외적 상황 및 내적인 심리상태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하며, 

개인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부적절한 갈등을 유발하여 심리적으로 불편한 상태를 초래하고, 

개인을 통제하며 강요하는 상황을 유발시킨다고 하였다(김현지, 2018).

이러한 강박열정은 내․외적인 심리적 압박감이나 갈등으로 인해 개인의 활동에 그릇된 심리상태

를 유발하면서도 자신을 통제하여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노병주, 2017). 따라서 동기적인 

관점은 강박열정에서 자기정체에 활동을 통제하여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자신이 활동을 중요히 여

기면서 활동에 조건화로 인하여 내적인 압력이나 활동 참여와 수용이 통제되지 않고 실행해야 하

는 것으로 개인의 활동에 대한 경직성을 제공하여 과제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나타내고, 집

중력을 방해하는 동기적작용이다(유진, 정꽃님, 2008).

4. 심리적 행복감

가. 심리적 행복감의 개념 및 정의

심리적 행복감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Neulinger(1981)에 의하면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며, 긍정적 자아상을 지니고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기며, 낙관적인 태도

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정헌, 2018). 또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적어

도 주요한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효율적으로 주위의 환경과 잘 대응해서 정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 정의하였다(현은선, 2008).

오래 전부터 행복을 인간행동의 궁극적인 동기이자 최고의 선으로 간주해 왔으며, 최근 여러 학

자들에 의해 행복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전종옥, 2003). 이는 전형적

으로 개인생활의 모든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의 질데 대한 만족 정도로 정의되기도 하며, 일반

적으로 쾌락적 행복, 즉 인간이 원하는 중요한 것을 얻었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 믿음과 함께 수

반되는 유쾌한 정서를 포함하는 주관적 경험을 일컫는 개념으로 간주되기도 한다(양명환, 1998). 

또 행복으로 인해 파생되는 심리 상태로 만족, 기쁨, 즐거움, 신남, 보람을 느낌, 가치관, 평온감 등

이 존재하나 이들 단어 역시 개개인의 주관에 따라 분화되는 개념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그 주체

의 주관에 따라 주체적으로 보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사고방식을 변경함으

로써 조정이 가능하다(최정아, 2010).

이처럼 지속적인 신체활동이 현대사회에서 급증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긍정적인 정

신건강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연구 활동들이 대두되어지면서 대중들의 운동참여에 커다란 자극제

가 되고 있다(정헌, 2018). 따라서 스포츠 활동 참여에 있어서 심리적 행복감은 넓게 스포츠 참여

로 인하여 파생되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정도로 정의될 수 있으며 스포츠에 참여하게 되면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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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서 오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라고 할 수 있다(김소연, 2006).

심리적 행복감이란 개인의 행복도, 또는 생활의 만족도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규칙적인 운동습

관을 가진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 더 높은 심리적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할 수 있다(이윤주, 2002).

나. 심리적 행복감의 구성요소

1) 자아실현을 통한 자신감

자아실현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인간에게 내재하는 재능이나 능력 및 잠재력을 최대로 발

취하거나 이용하여 개인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자기를 성취하는 것으로서, 창조적이며 가치 있는 목

표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이라 할 수 있다(윤재원, 2005). Freeman(1987)은 자신의 운동능력에 대

한 신뢰감을 통하여 자아의 만족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으며, 다양한 운동과 스포츠 활동 가운데 

한두 가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아에 대한 자신감의 

획득은 물론 평생학습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조민복, 2007). 이는 건전한 여가활동과 

신체적 여가활동의 지속적인 참여가 자아의 만족과 자신감 획득으로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다.

2) 몰입의 즐거움

Scanlan(1993)은 스포츠나 여가활동에 참가하는 희망, 믿음, 신념을 스포츠에 전념이나 관여도 

또는 몰입이라 하면서 계속하여 스포츠 참여를 결심하거나 요구를 의미하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

였다.

3) 행복감

만족에 관한 정의(Burr, 1970)는 만족이 한 개인이 가지는 기대와 그 사람이 실제로 받는 보상 

사이의 일치의 정도라는 견지와 만족을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진 만족과 불만족 혹은 행복과 불행 

또는 즐거움과 즐겁지 않음의 현상으로 보았다(최정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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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30~60대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 지원과 운동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으며,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대상, 조사도

구,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의 과정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광역시 5구에 소재한 배드민턴 클럽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동호인을 대상으

로 선정하고,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총 350명을 표본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참여한 응답자의 설문에 기술 통계량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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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빈도 %

성별
남성 200 57.1

여성 150 42.9

연령

30대 135 38.6

40대 147 42.0

50대 60 17.1

60대이상 8 2.3

학력

중졸 4 1.1

고졸 137 39.1

대학교졸 186 53.1

대학원졸 23 6.6

소득수준

200만이하 75 21.4

200~300만 128 36.6

300~400만 71 20.3

400만이상 76 21.7

운동빈도

주1~2회 59 16.9

주3~4회 213 60.9

주5~6회 56 16.0

매일 22 6.3

운동경력

1년이하 44 12.6

1~2년이하 75 21.4

2~3년이하 81 23.1

3~4년이하 38 10.9

4년이상 112 32.0

참여시간

1시간이하 29 8.3

1~2시간 187 53.4

2~3시간 115 32.9

3시간이상 19 5.4

운동수준

A조 68 19.4

B조 90 25.7

C조 82 23.4

D조 59 16.9

E조 51 14.6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조사도구

가.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로 사용한 설문지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 지원과 운동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항목으로써 동호인들이 배드민턴을 운동함으로서 사회적 지원, 운동

열정, 심리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

된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내용의 적합성과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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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지원

사회적 지원 척도는 박지원(1985), 이홍구(1998), 윤상영(2007)의 선행연구의 척도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지원의 구성 내용으로 정서적 지원 10문항, 물질적 지원 10문항, 평가적 지원 

5문항으로 총25개의 문항이며 측정단위는 5단계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2) 운동열정

운동열정에 척도는 Vallerand, Blanchard, Mageau, Koestner, Ratelle, Leonard, Gagne& 

Marsolais(2003)가 개발하고 임낙철(2008), 이영모(2012)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바탕으로 구성

하였다. 운동열정은 강박열정 7문항, 조화열정 7문항으로 총 14개의 문항이며 측정단위는 5단계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3) 심리적 행복감

심리적 행복감 척도는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인지적-정서적 상태를 측

정하기 위하여 양명환(1996)이 개발하고 스포츠 활동 상황에 맞도록 개정하고 보완한 양명환

(2000), 김희한(2012)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심리적 행복감은 자아실현감 

5문항, 유능감 5문항, 몰입감 5문항, 쾌락적 즐거움 5문항으로 총 20개의 문항이며 측정단위는 5

단계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구성 지표 구성 내용 문항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운동빈도, 운동경력, 

참여시간, 운동수준
8

사회적 지원 평가적 지원, 정서적 지원, 물질적 지원 25

운동열정 조화열정, 강박열정 14

심리적 행복감 자아실현감, 유능감, 몰입감, 쾌락적 즐거움 20

총 문 항 수 67

표 2. 조사도구 구성 지표 및 구성내용, 문항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

명하고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응답토록 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여 자료 처리

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 조사도구는 적합성과 적용 가능성을 재검토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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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 보완 하여 최종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될 통계기법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빈도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수집된 자료는 구성타당도 및 내용타당도와 판별타당도, 집중타당도 그리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운동빈도, 운동경력, 참여시간, 운동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

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뒤 유의한 차이가 있는 요인에 대해 Scheffe의 사후 검정

을 실시하였다.

넷째,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 심리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의 모든 통계적 분석에서의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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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은 요인간의 관계에 대한 과정 없이 요인의 구조를 탐색해 내는 통계기법으로, 

여러 요인간의 상호관계로부터 공통변량을 구하고, 측정치의 중복성을 찾아내어 몇 개의 변수 군을 

추출해 내는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요인의 추출은 고유치 1.0 이상, 요인 적재값은 0.5이상을 기준

으로 하였고, 총 분산비는 60% 이상의 설명력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요인구조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 회전 중 요인행렬표의 요인 적재값의 분산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베리맥스 회전 방법을 사

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목적 중 하나인 각 요인의 항목들이 일정한 상관을 가지고 있

어야 하는데 이를 검증하기 위해 KMO(Kaiser-Mayer-Olkin)값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값에서 

항목들의 일정한 상관의 관계에 대한 여부를 파악 할 수 있다. KMO측도는 0.6이상이 되지 않으면 

변수들의 상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요인분석의 변수들로서 적절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변수들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을 검증하는 것으로 유의

확률이 낮을 경우 변수간의 행렬이 단위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고, 요인분석이 가능하다(김

기탁, 2015).

가.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최종문항

1) 사회적 지원에 대한 타당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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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요인명 Cronbach`s 

Alpha물질적지원 평가적지원 정서적지원

물질적지원06 .766 .206 .265

.931

물질적지원10 .753 .408 .107

물질적지원03 .705 .184 .443

물질적지원05 .698 .330 .308

물질적지원04 .696 .329 .237

물질적지원02 .685 .442 .150

물질적지원07 .672 .282 .373

물질적지원09 .645 .144 .559

평가적지원02 .241 .749 .323

.857
평가적지원01 .396 .738 .087

평가적지원05 .320 .734 .209

평가적지원04 .278 .679 .391

정서적지원07 .237 .222 .777

.822
정서적지원01 .228 .264 .777

정서적지원10 .385 .197 .625

정서적지원05 .195 .550 .553
아이겐값 4.646 3.321 3.114
설명 변량 29.037 20.756 19.464
누적 변량 29.037 49.793 69.257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939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3858.499(df=120, p<.01)**

표 3. 사회적 지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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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요인분석으로 통하여 3가지 요

인을 묶어줌으로써 변수들의 단순화를 하였다. 직교 회전 방법인 베리맥스 회전을 통하여 요인 회

전을 하였으며,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도 동시에 하였다. 먼저 KMO를 보면, 일반적으로 

0.7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KMO이 0.939가 나왔으므로 양호하다고 판단이 된다. 다음은 Bartlett으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

합한지 판단하는 검정으로 0.05보다 훨씬 작은 값이 나왔으므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요인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요인은 3가지로 정서적 지원, 평가적 지원, 그리고, 물질적 지

원으로 상위변수가 나타났다.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경우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대해서 알아보

는 것을 신뢰도 검증 또는 Cronbach 알파검증 이라고 한다. 보통 논문에서는 0.6이상이면 신뢰도

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

먼저 물질적 지원을 살펴보면, 신뢰도의 값이 0.931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

은 평가적 지원을 살펴보면, 신뢰도의 값이 0.857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

서적 지원을 살펴보면, 신뢰도의 값이 0.822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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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열정에 대한 타당도 검증

항목
요인명 Cronbach`s 

Alpha강박열정 조화열정

강박열정05 .888 .136

.939

강박열정06 .851 .165

강박열정04 .812 .269

강박열정07 .802 .206

강박열정02 .802 .306

강박열정03 .800 .317

강박열정01 .783 .336

조화열정02 .225 .787

.877

조화열정04 .198 .778

조화열정01 .160 .771

조화열정03 .267 .746

조화열정05 .185 .731

조화열정06 .291 .710
아이겐값 5.017 3.884
설명 변량 38.593 29.874
누적 변량 38.593 68.468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89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3567.035(df=78, p<.01)**

표 4. 운동열정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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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의 운동열정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요인분석으로 통하여 2가지 요인을 

묶어줌으로써 변수들의 단순화를 하였다. 직교 회전 방법인 베리맥스 회전을 통하여 요인 회전을 

하였으며,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도 동시에 하였다. 먼저 KMO를 보면, 일반적으로 0.7이

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KMO이 0.897가 나왔으므로 양호하다고 판단이 된다. 다음은 Bartlett으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

합한지 판단하는 검정으로 0.05보다 훨씬 작은 값이 나왔으므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요인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요인은 2가지로 강박열정, 그리고, 조화열정으로 상위변수가 나

타났다.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경우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대해서 알아보

는 것을 신뢰도 검증 또는 Cronbach 알파검증 이라고 한다. 보통 논문에서는 0.6이상이면 신뢰도

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

먼저 강박열정을 살펴보면, 신뢰도의 값이 0.939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

로 조화열정을 살펴보면, 신뢰도의 값이 0.877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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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적 행복감에 대한 타당도 검증

항목
요인명 Cronbach`s 

Alpha자아실현감 유능감 쾌락적즐거움 몰입감

자아실현감01 .788 .251 .335 .041

.865
자아실현감04 .742 .210 .141 .395

자아실현감02 .703 .142 .161 .458

자아실현감05 .598 .401 .354 .151

유능감04 .122 .828 .290 .196

.824유능감01 .228 .740 -.042 .474

유능감02 .411 .714 .316 -.036

쾌락적즐거움02 .177 .245 .836 .221

.804쾌락적즐거움04 .432 .265 .659 .157

쾌락적즐거움01 .337 .046 .565 .527

몰입감02 .112 .323 .184 .780
.765

몰입감04 .429 .060 .291 .611
아이겐값 2.787 2.272 2.040 1.987
설명 변량 23.228 18.930 16.998 16.582
누적 변량 23.228 42.158 59.157 75.719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892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2432.451(df=66, p<.01)**

표 5. 심리적 행복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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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의 심리적 행복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요인분석으로 통하여 4가지 

요인을 묶어줌으로써 변수들의 단순화를 하였다. 직교 회전 방법인 베리맥스 회전을 통하여 요인 

회전을 하였으며,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도 동시에 하였다. 먼저 KMO를 보면, 일반적으로 

0.7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KMO이 0.892가 나왔으므로 양호하다고 판단이 된다. 다음은 Bartlett으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

합한지 판단하는 검정으로 0.05보다 훨씬 작은 값이 나왔으므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요인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요인은 4가지로 자아실현감, 유능감, 쾌락적즐거움, 그리고, 몰

입감으로 상위변수가 나타났다.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경우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대해서 알아보

는 것을 신뢰도 검증 또는 Cronbach 알파검증 이라고 한다. 보통 논문에서는 0.6이상이면 신뢰도

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

먼저 자아실현감을 살펴보면, 신뢰도의 값이 0.865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유능

감을 살펴보면, 신뢰도의 값이 0.824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쾌락적즐거움을 살펴

보면, 신뢰도의 값이 0.804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몰입감을 살펴보면, 신뢰

도의 값이 0.765으로 보통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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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 심리적 행복감 요인의 탐색적 요인 분석의 결과 값을 

통하여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문항을 제거하는 문제에 대해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지장이 없다는 판단 하에 문항을 

제거하고 <표 6>과 같이 구성하였다.

구성지표 구성내용 최초 문항 제외문항 최종 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1,2,3,4,5,6,7,8 · 1,2,3,4,5,6,7,8

연령

학력

소득수준

운동빈도

운동경력

참여시간

운동수준

사회적 지원

평가적지원 1,2,3,4,5 3 1,2,4,5

정서적지원
1,2,3,4,5,

6,7,8,9,10
2,3,4,6,8,9 1,5,7,10

물질적지원
1,2,3,4,5,

6,7,8,9,10
1,8

2,3,4,5,

6,7,9,10

운동열정
조화열정 1,2,3,4,5,6,7 7 1,2,3,4,5,6

강박열정 1,2,3,4,5,6,7 1,2,3,4,5,6,7

심리적 행복감

자아실현감 1,2,3,4,5 3 1,2,4,5

유능감 1,2,3,4,5 3,5 1,2,4

몰입감 1,2,3,4,5 1,3,5 2,4

쾌락적 즐거움 1,2,3,4,5 3,5 1,2,4

표 6. 설문지 주요 구성내용

나. 확인적 요인분석

1)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및 적합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각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관측변인이 타당하게 구성되었는

지 파악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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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확인적요인 분석 모형

x² df p TLI CFI

RMSEA

Value
Lower

Bound

Upper

Bound

1294.318 629 .000 .904 .908 .072 .067 .077

표 7.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평가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s), RMSEA(Root-Mean Squre Error ofApproximation)를 통해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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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증분적합지수 중 CFI 값과 TLI 값이 높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보며, 대략 0.9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되어 진다. 반면 RMSEA(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값

은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로 해석된다. RMSEA < .05이면 아주 좋은적합도, RMSEA < .08이면 좋

은 적합도, RMSEA < .10이면 보통 적합도, RMSEA > .10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3).

증분적합지수인 TLI는 기준치인 0.9 값을 보였으며, CFI도 기준치인 0.9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절대적합지수인 RMSEA는 기준치인 .10보다 낮은 값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

여,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물론 적합도는 절대기준치는 아직 통계학

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통상학적으로 위 기준들이 적합한 기준치라고 말한다. 즉, 연구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기준치는 상대적인 것이다.

다. 개념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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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항목 Estimate S.E. β C.R. P

조화열정06 <--- 조화열정 .942 .067 .737 13.978 ***

조화열정04 <--- 조화열정 1.000 .770

조화열정03 <--- 조화열정 .965 .070 .728 13.772 ***

조화열정02 <--- 조화열정 1.047 .066 .822 15.796 ***

조화열정01 <--- 조화열정 .828 .064 .686 12.881 ***

강박열정05 <--- 강박열정 1.055 .064 .804 16.609 ***

강박열정04 <--- 강박열정 1.000 .788

강박열정03 <--- 강박열정 1.174 .063 .879 18.677 ***

강박열정02 <--- 강박열정 1.156 .065 .851 17.885 ***

강박열정01 <--- 강박열정 1.148 .062 .878 18.647 ***

자아실현감05 <--- 자아실현 .998 .064 .768 15.661 ***

자아실현감04 <--- 자아실현 1.000 .799

자아실현감02 <--- 자아실현 .864 .054 .780 15.986 ***

자아실현감01 <--- 자아실현 .991 .060 .801 16.531 ***

유능감04 <--- 유능감 1.051 .071 .789 14.803 ***

유능감02 <--- 유능감 1.000 .793

유능감01 <--- 유능감 1.024 .072 .761 14.256 ***

몰입감04 <--- 몰입감 1.000 .746

몰입감02 <--- 몰입감 .845 .074 .670 11.491 ***

쾌락적즐거움04 <--- 쾌락적즐거움 1.078 .075 .769 14.280 ***

쾌락적즐거움02 <--- 쾌락적즐거움 1.000 .752

쾌락적즐거움01 <--- 쾌락적즐거움 .988 .070 .761 14.127 ***

평가적지원05 <--- 평가적지원 .949 .065 .753 14.514 ***

평가적지원04 <--- 평가적지원 1.000 .772

평가적지원02 <--- 평가적지원 .982 .062 .815 15.926 ***

평가적지원01 <--- 평가적지원 .970 .066 .763 14.740 ***

정서적지원07 <--- 정서적지원 1.000 .727

정서적지원05 <--- 정서적지원 .991 .077 .738 12.947 ***

정서적지원01 <--- 정서적지원 1.027 .077 .758 13.288 ***

물질적지원07 <--- 물질적지원 1.000 .806

물질적지원06 <--- 물질적지원 .984 .061 .776 16.225 ***

물질적지원05 <--- 물질적지원 1.022 .058 .821 17.511 ***

물질적지원03 <--- 물질적지원 1.027 .059 .819 17.466 ***

물질적지원09 <--- 물질적지원 1.005 .057 .822 17.542 ***

물질적지원10 <--- 물질적지원 .959 .061 .762 15.841 ***

표 8. 개념타당도 검증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각 관측변인이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관측변인들의 요

인 부하량을 확인한 결과,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관측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표준화 경로계수(β)가 0.5 이상으로 나타나, 개념 타당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라. 수렴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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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개념신뢰도 AVE

조화열정 .915 .784

강박열정 .910 .782

자아실현 .911 .818

유능감 .866 .782

불안감 .825 .712

쾌락적즐거움 .917 .788

평가적지원 .904 .802

정서적지원 .859 .869

물질적지원 .934 .803

표 9. 수렴타당도 검증 결과

수렴타당도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값 사이에 높은 상관관

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렴타당도는 동일개념을 측정하는 복수의 문항들이 어느 정도 일

치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렴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각 변수에 대한 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bility)와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측정하였다. 수렴

타당도 평가 기준은 개념신뢰도가 0.7 이상, 평균분산추출값이 0.5 이상이면 수렴타당도가 높다고 

해석을 한다.

마. 판별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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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 제곱

조화열정 <--> 강박열정 0.543

조화열정 <--> 자아실현 0.593

조화열정 <--> 유능감 0.530

조화열정 <--> 몰입감 0.676

조화열정 <--> 쾌락적즐거움 0.471

조화열정 <--> 평가적지원 0.646

조화열정 <--> 정서적지원 0.621

조화열정 <--> 물질적지원 0.773

강박열정 <--> 자아실현 0.724

강박열정 <--> 유능감 0.771

강박열정 <--> 몰입감 0.590

강박열정 <--> 쾌락적즐거움 0.638

강박열정 <--> 평가적지원 0.608

강박열정 <--> 정서적지원 0.642

강박열정 <--> 물질적지원 0.623

자아실현 <--> 유능감 0.629

자아실현 <--> 몰입감 0.579

자아실현 <--> 쾌락적즐거움 0.557

자아실현 <--> 평가적지원 0.449

자아실현 <--> 정서적지원 0.591

자아실현 <--> 물질적지원 0.566

몰입감 <--> 쾌락적즐거움 0.579

몰입감 <--> 평가적지원 0.567

몰입감 <--> 정서적지원 0.596

몰입감 <--> 물질적지원 0.664

평가적지원 <--> 정서적지원 0.582

평가적지원 <--> 물질적지원 0.529

물질적지원 <--> 물질적지원 0.545

쾌락적즐거움 <--> 평가적지원 0.575

쾌락적즐거움 <--> 정서적지원 0.650

쾌락적즐거움 <--> 물질적지원 0.602

유능감 <--> 몰입감 0.674

유능감 <--> 쾌락적즐거움 0.671

유능감 <--> 평가적지원 0.676

유능감 <--> 정서적지원 0.581

유능감 <--> 물질적지원 0.287

표 10. 판별타당도 검증 결과

판별타당도란 서로 다른 변인들 간에는 그 측정치에도 분명한 차이가 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판별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각 변인에 대한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측정하였고,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판별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각 변인 간 상관계수 제곱값이 평균분산추출값을 상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독립변수 상관관계 제곱값은 조화열정과 정서적지원은 0.773로 나타났는데, 

각 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은 모두 이보다 높게 나타났다. 판별타당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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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타당성의 검증의 경우, 모든 변수들간 검증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변수들이 많을시)일반적으

로 개념적으로 유사한 변수간 상관이 가장 높은 쌍을 선택해서 대표적으로 검증을 한다. 가장 높은 

변수간 상관을 선택한 이유는 상관이 높을수록 판별타당성이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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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생활체육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 지원과 운동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된 가설을 중심으로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

준, 운동빈도, 운동경력, 참여시간, 운동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셋째, 배드

민턴 동호인들의 운동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넷째, 사회적 지원, 운동

열정, 심리적 행복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 간의 차이

1)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 간의 차이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원과 운동열정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사용한 구체적인 결

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변인
남성 여성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가적지원 3.87 .641 3.67 .695 2.763 .006**

정서적지원 3.94 .623 3.76 .671 2.691 .007**

물질적지원 3.78 .715 3.59 .739 2.400 .017*

조화열정 4.18 .571 3.89 .645 4.480 .000**

강박열정 3.59 .891 3.36 .970 2.299 .022*

표 11.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 간의 차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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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 11>의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지원의 하위요인인 평가적지원(M=3.87), 정서적지원

(M=3.94), 물질적지원(M=3.78) 모두 “남성”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운동열정의 

하위요인인 조화열정(M=4.18), 강박열정(M=3.59) 또한 여성보다 “남성”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2)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 간의 차이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지원과 운동열정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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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증

평가적지원

30대 3.81 .661

.629 .597 n/a

40대 3.72 .697

50대 3.84 .634

60대이상 3.81 .665

전체 3.78 .671

정서적지원

30대 3.93 .626

1.419 .237 n/a

40대 3.81 .703

50대 3.82 .574

60대이상 4.17 .436

전체 3.86 .650

물질적지원

30대 3.76 .598

1.116 .342 n/a

40대 3.63 .822

50대 3.68 .776

60대이상 3.98 .573

전체 3.70 .730

조화열정

30대 4.10 .563

.813 .487 n/a

40대 4.00 .672

50대 4.11 .625

60대이상 3.98 .528

전체 4.06 .620

강박열정

30대 3.55 .919

.723 .539 n/a

40대 3.41 .902

50대 3.54 1.035

60대이상 3.68 .925

전체 3.49 .932

표 12.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 간의 차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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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 12>의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지원의 하위요인인 평가적지원(M=3.84)은 “50대” 집단에

서, 정서적지원(M=4.17), 물질적지원(M=3.98)은 “60대 이상”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지만,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운동열정의 하위요인인 조화열정(M=4.11)은 “50대” 집단에서, 강박열정(M=3.68)은 “60대 이상”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3) 학력에 따른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 간의 차이

학력에 따른 사회적 지원과 운동열정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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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증

평가적지원

중학교 졸업 3.50 1.137

.422 .737 n/a

고등학교 졸업 3.81 .720

대학교 졸업 3.76 .630

대학원 졸업 3.82 .627

전체 3.78 .671

정서적지원

중학교 졸업 3.33 .981

1.487 .218 n/a

고등학교 졸업 3.86 .678

대학교 졸업 3.86 .617

대학원 졸업 4.04 .661

전체 3.86 .650

물질적지원

중학교 졸업 3.46 .896

.194 .901 n/a

고등학교 졸업 3.69 .770

대학교 졸업 3.71 .709

대학원 졸업 3.66 .668

전체 3.70 .730

조화열정

중학교 졸업 3.80 .766

1.011 .388 n/a

고등학교 졸업 4.01 .656

대학교 졸업 4.08 .600

대학원 졸업 4.20 .529

전체 4.06 .620

강박열정

중학교 졸업 3.40 1.200

.160 .924 n/a

고등학교 졸업 3.48 .994

대학교 졸업 3.48 .917

대학원 졸업 3.62 .612

전체 3.49 .932

표 13. 학력에 따른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 간의 차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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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 13>의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지원의 하위요인인 평가적지원(M=3.82), 정서적지원

(M=4.04)은 “대학원 졸업” 집단에서, 물질적지원(M=3.71)은 “대학교 졸업”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운동열정의 하위요인인 조화열정(M=4.20), 강박열정(M=3.62)은 “대학원 졸업”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소득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 간의 차이

소득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원과 운동열정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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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증

평가적지원

200만원 이하 3.71 .774

.389 .761 n/a

200~300만원 3.78 .663

300~400만원 3.82 .598

400만원 이상 3.82 .647

전체 3.78 .671

정서적지원

200만원 이하 3.78 .705

.701 .552 n/a

200~300만원 3.88 .665

300~400만원 3.85 .585

400만원 이상 3.93 .628

전체 3.86 .650

물질적지원

200만원 이하 3.63 .787

.353 .787 n/a

200~300만원 3.74 .642

300~400만원 3.68 .756

400만원 이상 3.71 .795

전체 3.70 .730

조화열정

200만원 이하(a) 3.90 .698

3.626 .013* d-a

200~300만원(b) 4.03 .611

300~400만원(c) 4.11 .584

400만원 이상(d) 4.22 .552

전체 4.06 .620

강박열정

200만원 이하 3.38 1.001

.518 .670 n/a

200~300만원 3.55 .910

300~400만원 3.50 .872

400만원 이상 3.49 .959

전체 3.49 .932

표 14. 소득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 간의 차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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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 14>의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지원의 하위요인인 평가적지원(M=3.82)은 “300~400만원”, 

“400만원 이상” 집단에서, 정서적지원(M=3.93)은 “400만원 이상” 집단에서, 물질적지원(M=3.74)

은 “200~300만원”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운동열정의 하위요인인 조화열정(M=4.22)은 “400만원 이상” 집단에서, 운동열정(M=3.55)은 

“200~300만원”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한 결과 조화열정은 “400만원 이상” 집단과 “200만원 이하” 집

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운동빈도에 따른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 간의 차이

운동빈도에 따른 사회적 지원과 운동열정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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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증

평가적지원

주1~2회(a) 3.56 .735

3.204 .023* d-a

주3~4회(b) 3.80 .654

주5~6회(c) 3.84 .608

매일(d) 4.00 .707

전체 3.78 .671

정서적지원

주1~2회 3.66 .658

2.632 .050 n/a

주3~4회 3.90 .660

주5~6회 3.92 .606

매일 3.98 .549

전체 3.86 .650

물질적지원

주1~2회(a) 3.47 .805

3.249 .022* d-a

주3~4회(b) 3.71 .707

주5~6회(c) 3.81 .681

매일(d) 3.95 .753

전체 3.70 .730

조화열정

주1~2회 3.87 .693

2.158 .093 n/a

주3~4회 4.10 .600

주5~6회 4.07 .532

매일 4.15 .759

전체 4.06 .620

강박열정

주1~2회(a) 3.22 1.095

2.741 .043* d-a

주3~4회(b) 3.51 .893

주5~6회(c) 3.59 .835

매일(d) 3.79 .953

전체 3.49 .932

표 15. 운동빈도에 따른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 간의 차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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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 15>의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지원의 하위요인인 평가적지원(M=4.00), 정서적지원

(M=3.98), 물질적지원(M=3.95) 모두 “매일”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

증(Scheffe)을 실시한 결과 평가적지원과 물질적지원은 “매일” 집단과 “주1~2회” 집단 간에 두드

러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운동열정의 하위요인인 조화열정(M=4.15), 강박열정(M=3.79) 모두 “매일”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한 결과 강박열정은 “매일” 집단과 “주1~2회” 집

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 운동경력에 따른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 간의 차이

운동경력에 따른 사회적 지원과 운동열정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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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증

평가적지원

1년이하 3.77 .661

1.460 .214 n/a

1~2년이하 3.89 .610

2~3년이하 3.86 .753

3~4년이하 3.69 .666

4년이상 3.69 .646

전체 3.78 .671

정서적지원

1년이하 3.96 .644

.362 .836 n/a

1~2년이하 3.88 .621

2~3년이하 3.84 .705

3~4년이하 3.86 .568

4년이상 3.83 .662

전체 3.86 .650

물질적지원

1년이하 3.61 .753

1.777 .133 n/a

1~2년이하 3.88 .591

2~3년이하 3.71 .781

3~4년이하 3.65 .756

4년이상 3.62 .748

전체 3.70 .730

조화열정

1년이하 4.08 .621

.468 .759 n/a

1~2년이하 4.01 .537

2~3년이하 4.02 .676

3~4년이하 4.05 .625

4년이상 4.12 .634

전체 4.06 .620

강박열정

1년이하 3.20 1.151

1.742 .140 n/a

1~2년이하 3.61 .851

2~3년이하 3.58 .875

3~4년이하 3.39 1.022

4년이상 3.49 .883

전체 3.49 .932

표 16. 운동경력에 따른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 간의 차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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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 16>의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지원의 하위요인인 평가적지원(M=3.89)은 “1~2년이하” 집

단에서, 정서적지원(M=3.96)은 “1년이하” 집단에서, 물질적지원(M=3.88)은 “1~2년이하”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운동열정의 하위요인인 조화열정(M=4.12)은 “4년이상” 집단에서, 강박열정(M=3.61)은 “1~2년

이하”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7) 참여시간에 따른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 간의 차이

참여시간에 따른 사회적 지원과 운동열정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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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증

평가적지원

1시간이하 3.63 .781

.852 .466 n/a

1~2시간 3.76 .678

2~3시간 3.83 .634

3시간이상 3.87 .647

전체 3.78 .671

정서적지원

1시간이하 3.67 .802

1.403 .242 n/a

1~2시간 3.85 .662

2~3시간 3.93 .593

3시간이상 3.91 .576

전체 3.86 .650

물질적지원

1시간이하 3.58 .811

.782 .505 n/a

1~2시간 3.68 .750

2~3시간 3.73 .716

3시간이상 3.88 .437

전체 3.70 .730

조화열정

1시간이하 3.87 .522

2.162 .092 n/a

1~2시간 4.02 .664

2~3시간 4.15 .569

3시간이상 4.18 .545

전체 4.06 .620

강박열정

1시간이하 3.37 1.146

1.465 .224 n/a

1~2시간 3.49 .935

2~3시간 3.46 .920

3시간이상 3.91 .418

전체 3.49 .932

표 17. 참여시간에 따른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 간의 차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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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 17>의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지원의 하위요인인 평가적지원(M=3.87)은 “3시간이상” 집

단에서, 정서적지원(M=3.93)은 “2~3시간” 집단에서, 물질적지원(M=3.88)은 “3시간이상”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운동열정의 하위요인인 조화열정(M=4.18)과 강박열정(M=3.91)은 “3시간이상”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8) 운동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 간의 차이

운동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원과 운동열정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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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평균
표준편

차
F p 사후검증

평가적지원

A조 3.72 .591

1.536 .191 n/a

B조 3.92 .660

C조 3.77 .712

D조 3.76 .703

E조 3.66 .671

전체 3.78 .671

정서적지원

A조 3.88 .654

.485 .747 n/a

B조 3.93 .577

C조 3.85 .657

D조 3.80 .711

E조 3.82 .694

전체 3.86 .650

물질적지원

A조 3.65 .731

.334 .855 n/a

B조 3.76 .751

C조 3.71 .728

D조 3.71 .780

E조 3.63 .651

전체 3.70 .730

조화열정

A조 4.09 .580

.642 .633 n/a

B조 4.13 .604

C조 4.03 .633

D조 4.00 .678

E조 4.00 .620

전체 4.06 .620

강박열정

A조(a) 3.68 .847

5.278 .000** a,b,d-e

B조(b) 3.63 .802

C조(c) 3.46 .856

D조(d) 3.54 1.004

E조(e) 2.98 1.118

전체 3.49 .932

표 18. 운동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 간의 차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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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 18>의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지원의 하위요인인 평가적지원(M=3.92), 정서적지원

(M=3.93), 물질적지원(M=3.76) 모두 “B조”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요인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운동열정의 하위요인인 조화열정(M=4.13)은 “B조” 집단에서, 강박열정(M=3.68)은 “A조” 집단에

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한 결과 강박열정은 “A조”, “B

조”, “D조” 집단과 “E조” 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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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행복감의 자아실현감에 미치는 영향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행복감의 자아실현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9>와 같다.

자아실현감

독립변수 B SE Beta t p VIF DW   F

(상수) .852 .163 5.242 .000

2.066 .512
121.104**

(.000)

평가적지원 .525 .058 .522 9.105 .000** 2.329

정서적지원 .128 .058 .123 2.197 .029* 2.236

물질적지원 .122 .054 .132 2.267 .024* 2.395

표 19.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행복감의 자아실현감에 미치는 영향

*p<.05, **p<.01 ad =.50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지원이 자아실현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평가적 지원(B=.522, 

p<.01), 정서적 지원(B=.123, p<.01), 물질적 지원(B=.132, p<.01)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요

인은 평가적 지원으로 나타났고, 가장 작은 영향력을 주는 요인은 정서적 지원으로 나타났다. 사회

적 지원이 심리적 행복감의 자아실현감에 요인을 설명하는 비율은 51.2%( =.512)로 나타났으며,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분석되었다.(F=121.104, p<.05).

2)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행복감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행복감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0>과 같다.

유능감

독립변수 B SE Beta t p VIF DW   F

(상수) .990 .203 4.867 .000

2.015 .360
64.837**

(.000)

평가적지원 .428 .072 .389 5.932 .000** 2.329

정서적지원 .264 .073 .233 3.625 .000** 2.236

물질적지원 .034 .067 .033 .500 .618 2.395

표 20.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행복감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p<.05, **p<.01 ad =.35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지원이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평가적 지원(B=.389, p<.01), 

정서적 지원(B=.233, p<.01)으로 나타났으며, 물질적 지원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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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원이 심리적 행복감의 유능감에 요인을 설명하는 비율은 36.0%( =.360)로 나타났으며,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분석되었다.(F=64.837, p<.05).

3)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행복감의 몰입감에 미치는 영향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행복감의 몰입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1>과 같다.

몰입감

독립변수 B SE Beta t p VIF DW   F

(상수) 1.167 .195 5.978 .000

2.037 .364
65.886**

(.000)

평가적지원 .314 .069 .297 4.532 .000** 2.329

정서적지원 .290 .070 .266 4.145 .000** 2.236

물질적지원 .106 .064 .109 1.638 .102 2.395

표 21.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행복감의 몰입감에 미치는 영향

*p<.05, **p<.01 ad =.35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지원이 몰입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평가적 지원(B=.297, p<.01), 

정서적 지원(B=.266, p<.01)으로 나타났으며, 물질적 지원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적 지원이 심리적 행복감의 유능감에 요인을 설명하는 비율은 36.4%( =.364)로 나타났으며,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분석되었다.(F=65.886, p<.05).

4)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행복감의 쾌락적즐거움에 미치는 영

향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행복감의 쾌락적즐거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2>와 같다.

쾌락적즐거움

독립변수 B SE Beta t p VIF DW   F

(상수) 1.393 .174 8.029 .000

2.090 .400
76.910**

(.000)

평가적지원 .276 .062 .285 4.480 .000** 2.329

정서적지원 .365 .062 .366 5.872 .000** 2.236

물질적지원 .040 .057 .046 .706 .480 2.395

표 22.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행복감의 쾌락적즐거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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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ad =.39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지원이 몰입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평가적 지원(B=.285, p<.01), 

정서적 지원(B=.366, p<.01)으로 나타났으며, 물질적 지원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적 지원이 심리적 행복감의 유능감에 요인을 설명하는 비율은 40.0%( =.400)로 나타났으며,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분석되었다.(F=76.910, p<.05).

3.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운동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1)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운동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의 자아실현감에 미치는 영향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운동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의 자아실현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3>과 같다.

자아실현감

독립변수 B SE Beta t p VIF DW   F

(상수) .859 .168 5.128 .000

1.995 .511
181.523**

(.000)
조화열정 .507 .049 .466 10.329 .000** 1.445

강박열정 .248 .033 .342 7.591 .000** 1.445

표 23.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운동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의 자아실현감에 미치는 영향

*p<.05, **p<.01 ad =.50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동열정이 자아실현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조화열정(B=.466, p<.01), 강

박열정(B=.342, p<.01)으로 나타났다. 운동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의 자아실현감에 요인을 설명하는 

비율은 51.1%( =.511)로 나타났으며,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분석되었

다.(F=181.523, p<.05).

2)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운동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운동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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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감

독립변수 B SE Beta t p VIF DW   F

(상수) 1.286 .206 6.250 .000

1.718 .381
107.010**

(.000)
조화열정 .315 .060 .266 5.235 .000** 1.445

강박열정 .339 .040 .429 8.462 .000** 1.445

표 24.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운동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p<.05, **p<.01 ad =.37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동열정이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조화열정(B=.266, p<.01), 강박열

정(B=.429, p<.01)으로 나타났다. 운동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의 유능감에 요인을 설명하는 비율은 

38.1%( =.381)로 나타났으며,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분석되었

다.(F=107.010, p<.05).

3)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운동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의 몰입감에 미치는 영향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운동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의 몰입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5>와 같다.

몰입감

독립변수 B SE Beta t p VIF DW   F

(상수) 1.152 .199 5.790 .000

2.050 .376
104.599**

(.000)
조화열정 .512 .058 .448 8.789 .000** 1.445

강박열정 .182 .039 .239 4.681 .000** 1.445

표 25.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운동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의 몰입감에 미치는 영향

*p<.05, **p<.01 ad =.37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동열정이 몰입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조화열정(B=.448, p<.01), 강박열

정(B=.239, p<.01)으로 나타났다. 운동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의 몰입감에 요인을 설명하는 비율은 

37.6%( =.376)로 나타났으며,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분석되었

다.(F=104.599, p<.05).

4)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운동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의 쾌락적즐거움에 미치는 영향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운동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의 쾌락적즐거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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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락적즐거움

독립변수 B SE Beta t p VIF DW   F

(상수) 1.217 .174 6.980 .000

2.086 .429
130.155**

(.000)
조화열정 .658 .051 .629 12.891 .000** 1.445

강박열정 .031 .034 .045 .921 .357 1.445

표 26.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운동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의 쾌락적즐거움에 미치는 영향

*p<.05, **p<.01 ad =.42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동열정이 쾌락적즐거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조화열정(B=.629, p<.01)

으로 나타났으며, 강박열정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의 쾌락적

즐거움에 요인을 설명하는 비율은 42.9%( =.429)로 나타났으며,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분석되었다.(F=130.155, p<.05).

4.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 심리적 행복감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 심리적 행복감의 

하위요인 간에 Pearson 상관분석을 사용하여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분

석 결과는 <표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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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열정 강박열정
자아

실현감
유능감 몰입감

쾌락적

즐거움

평가적

지원

정서적

지원

물질적

지원

조화열정 1

강박열정 .555** 1

자아

실현감
.656** .601** 1

유능감 .504** .577** .632** 1

몰입감 .580** .487** .641** .529** 1

쾌락적

즐거움
.654** .394** .715** .581** .623** 1

평가적

지원
.538** .542** .699** .572** .555** .566** 1

정서적

지원
.496** .469** .570** .522** .543** .591** .681** 1

물질적

지원
.522** .479** .586** .470** .502** .500** .707** .692** 1

표 27.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 심리적 행복감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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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5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이고 있다. 조화열정과 자아실현감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65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조화열정과 유능감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0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조화열정과 몰입감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8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조화열정과 쾌락적 즐거움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654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조화열정과 평가적 지원을 살펴보면, 상관계

수가 0.53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조화열정과 정서적 지원을 살펴

보면, 상관계수가 0.49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조화열정과 물질적 

지원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2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강박열정과 자아실현감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6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강박열정과 유능감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7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강박열정과 몰입감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48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강박열정과 쾌락적 즐거움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394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강박열정과 평가적 지원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42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강박열정과 정서적 지원을 살펴보면,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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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가 0.46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강박열정과 물질적 지원을 살

펴보면, 상관계수가 0.47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자아실현감과 유능감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63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이고 있다. 자아실현감과 몰입감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64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자아실현감과 쾌락적 즐거움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71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자아실현감과 평가적 지원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699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자아실현감과 정서적 지원을 살펴보면, 상관

계수가 0.57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자아실현감과 물질적 지원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8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유능감과 몰입감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2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유능감과 쾌락적 즐거움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8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다. 유능감과 평가적 지원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7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유능감과 정서적 지원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2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유능감과 물질적 지원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470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몰입감과 쾌락적 즐거움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62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몰입감과 평가적 지원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5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몰입감과 정서적 지원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4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몰입감과 물질적 지원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02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쾌락적 즐거움과 평가적 지원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6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다. 쾌락적 즐거움과 정서적 지원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91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쾌락적 즐거움과 물질적 지원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00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평가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68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다. 평가적 지원과 물질적 지원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70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정서적 지원과 물질적 지원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69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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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배드민턴 동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 및 심

리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운동열정에 대한 수

준과 성향을 파악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에 의미 있는 해석을 하고자 하였다. 이에 생활체육으로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 지원과 운동열정수준과 성향을 논하고 이에 따른 각 변수들 간의 관

계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의미를 도출하고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 지원은 정서적 지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동

빈도에 따라 물질적지원 요인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평가적지원 요인이 높

게 나타났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스스로가 인지하는 실력 수준에 관계없이 열정이 있고, 의미 있

게 생각하는 활동에 자신의 열정을 내면화시키는 경향을 띠었다. 일반적으로 개인종목 그리고 남자 

선수들일수록 강박 열정적 성향을 지니며, 단체종목과 관계 지향적 여성 선수들일수록 조화 열정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박은옥, 2013)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조화 열정적 성향을 보

인다는 것은 대부분의 게임을 복식형태를 취하는 경향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열정 성향은 어떠한지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강박열정보다는 조화열정 성향

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조화열정이 높게 나

타났으며, 조화열정 성향이 우세하게 나오는 선행연구(임낙철, 김석일, 2009; Mageau et al., 

2009; Vallerand et al, 2003)와 비교적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대부분

의 신체활동이나 스포츠 종목의 경우 흥미라는 요소가 높은 수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열정으로 

변화할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열정

수준이 높게 지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간과 활동 에너지를 통해 나타나는 열정이 배

드민턴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행복감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심

리적 행복감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배드민턴을 통한 체력의 뒷받침과 사회적 지원을 통해 행복감

을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원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지원은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여러 가지 요인이 사회적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

학력에 따른 사회적 지원은 대학원 졸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력이 높

을수록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으로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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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원은 400만원 이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배드민

턴 동호인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으로 시사한다.

운동빈도에 따른 사회적 지원은 매일 운동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매일 운동을 할수록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으로 시사한다.

운동경력에 따른 사회적 지원은 1년 이하가 높게 나타났으며, 배드민턴 운동경력이 오래될수록 

사회적 지원을 덜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대로 운동경력이 짧을수록 사회적 지원을 더 많이 받

는다는 의미이다.

참여시간에 따른 사회적 지원은 2~3시간 이상이 1시간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2~3시간 이상이 1시간 이하보다 사회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운동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원은 B조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력이 높을수록 사

회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성별에 따른 운동열정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른 운동열정은 연령이 높을수록 운동열정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여러 가

지 요인이 운동열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

학력에 따른 운동열정은 대학원 졸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력이 높을수

록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운동열정이 더 강하다는 것으로 시사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운동열정은 400만원 이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운동열정이 더 강하다는 것으로 시사한다.

운동빈도에 따른 운동열정은 매일 운동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매일 

운동을 할수록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운동열정이 더 강하다는 것으로 시사한다.

운동경력에 따른 운동열정은 4년 이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배드민턴 운동경력이 오래될수록 운동

열정이 강하다는 것으로 시사한다.

참여시간에 따른 운동열정은 3시간 이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배드민턴 참여시간이 많을수록 운동

열정이 강하다는 것으로 시사한다.

운동수준에 따른 운동열정은 B조가 높게 나타났으며, 배드민턴 운동실력이 높을수록 운동열정이 

더 강하다는 것으로 시사한다.

본 연구의 가설2.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 결과 정(+)적인 영

향을 미쳤으며, 특히 평가적 지원이 심리적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회적 지원은 심리적 행복감을 구성하는 자아실현감, 유능감, 몰입감, 쾌락적 즐거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생활체육 참여자의 사회적 지원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의 일상적인 삶속에 가치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사회적 지원 중 평가적 지원을 통해 배드민턴에 참여하는 것은 심리적 행복감에 도움을 주고 사

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모임을 참여하는 것을 통해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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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활동의 사회적 지원이 자아실현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용주(2006), 전형구(2009)와 이계윤, 이

은정, 김유석(2011)의 연구로 볼 때 운동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

하며 자신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향상된 자신감과 만족감은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강영옥(2010)은 몰입과 즐거움은 신체고통에 의해 다소 감소되며 신체상의 변화는 자

신감과 자아실현이 높아져 사교 및 대인관계가 좋아짐을 알 수 있었고 문태영(2010)과 이재형

(2003)은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자아실현감, 유능감, 몰입감, 쾌락적 즐거움 등이 높게 나타난다

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자아실현과 즐거운 마음을 통해 배드민턴에 참가할 시 삶

의 질과 행복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3. 운동 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 결과 정(+)적인 영향

을 미쳤으며, 특히 조화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운동열정 가운데 강박열정보다 조화열정을 강하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 자체가 즐겁

고 좋아하며 더 큰 만족감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운동에 참가하는 동호인이 강박열정보다는 조

화열정을 더 크게 갖고 있는 것이며 이 두 열정 중 조화열정은 심리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조화롭게 열정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할수록 긍정적 정서는 촉

진되어 스포츠를 자신의 심리적 행복감을 위한 내면화 수단으로 역할을 하며(Vallerand et al., 

2006),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열정 수준은 참여자의 행복감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강문영, 2011; 김석일, 2009; 김용한, 2012; 유진, 정꽃님, 2008; Vallerand et al., 2008), 열정

적인 활동 참여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높은 긍정적 정서의 경

험은 개인의 행복감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상향이론(bottom-up theory)에 따르면 행복은 인생에서 접하는 긍정적 경험들의 합계로서 사람

들은 다양한 긍정적 경험들을 나름대로 합산하여 주관적 안녕에 대한 전체적 판단을 내린다고 한

다(강문영, 2011). 즉, 즐겁고 기쁜 순간들을 더 자주 많이 경험할수록 사람들은 더 행복할 것이라

는 견해이다. 따라서 배드민턴을 수단으로 열정을 통한 긍정적 경험의 축척은 개인에게 심리적 편

안함과 행복감을 증진 시킬 것이라 사료된다. 즉, 심리적 행복감은 개인이 자신의 심리상태 및 감

정 등에 대한 주관적·호의적·다차원적인 심리상태이며, 어떠한 경험 또는 체험을 통해 나타나는 긍

정적인 상태(이영모, 2012)라는 점에서 심리적 행복감은 사회적 지원과 운동열정에 영향을 받는 결

과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박열정 고 집단이 저 집단에 비해 운동정서인 재미, 긍지, 정화, 활력 모두 높으며 생활만족도 

높게 나타났다. 조화열정의 경우에도 고 집단이 저 집단에 비해 재미, 긍지, 정화 활력, 생활만족 

모두 높게 나타나 강박열정과 조화열정이 높을수록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강영국, 

2010). 또한 송영순(2012)의 연구에서 강박열정과 조화열정은 심리적 행복감의 자아실현감, 유능

감, 몰입감과 쾌락적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며, 열정은 생활만족에 직접적이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박은옥, 2013; 전예화, 2012, 최경훈, 2013), 김용한(2012)은 강박열정과 조화열정이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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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주관적 행복감의 삶의 만족을 높게 인식하였으며, 강박열정이 높을수록 걱정 및 고민에 대한 지

각은 낮은 반면에 조화열정이 높을수록 걱정 및 고민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 지지해 주고 있다. 반면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 심리상태로

써 긍정적 정서요인이 크게 작용하며, 열정성향이 조화열정을 나타내 강박열정이 긍정정서와 부적

으로 관계하거나 관련이 없다고 보고된 연구들(Phillppe et al., 2010; Vallerand et al., 2003)과 

일치하며, 강박열정이 긍정정서와 정적으로 관련된 연구들(Rousseau & Vallerand, 2008; Philippe 

et al., 2010)과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개인이 운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활동에 대한 내적 압박이나 조건화로 인해 

활동 참여와 수용이 잘 통제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적 속성을 지닌 강박열

정이 높을수록 심리적 혜택과 운동능력 향상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드민턴 동

호인들의 사회적지원과 운동열정이 심리적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참여자가 인지하는 운동열정의 수

준에 조화열정뿐만 아니라 강박열정도 일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되며, 열정은 심리적 행복감

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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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 지원과 운동열정을 설정하여 심리적 행복감의 관

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사회적 지원과 운동열정, 종속변수는 심리적 행복감을 설정하였다. 설문지는 사전

조사를 통하여 타당도와 신뢰도 검사를 하였고 연구자 본인이 직접 설문장소를 방문하여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작성하고 수거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19년 현재 광주광역시 5개 구의 배드민턴 클럽에서 활동 중인 동호인 

총 350명이다. 자료처리를 위해서 SPSS Ver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 상관관계, 각 변인 간 인과적 관계를 규명

하기 위하여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가설1.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소득수준, 운동빈

도, 운동경력, 참여시간, 운동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의 가설2.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 결과 정(+)

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평가적 지원이 심리적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의 가설3. 운동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 결과 정(+)적

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조화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 지원과 운동열정, 심리적 행복감 간에는 

상호 인과관계가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사회적 지원과 운동열정, 심리적 행복감에 미

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드민턴을 참여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지원과 운동열정

이 심리적 행복감을 얼마나 높여 줄 수 있는지 많은 환경과 프로그램들이 제시된다면, 배드민턴 동

호인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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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배드민턴 동호회인의 사회관계 연구

안녕하십니까?

배드민턴 동호인의 사회관계에 관련된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처리 되므로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만을 위해 사

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성실한 응답은 연구나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성의있게 빠짐없

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께서 느끼신 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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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 아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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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 항목들은 사회적 지원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지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가적

지원

1. 그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⑤ ④ ③ ② ①

2. 그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나의 일을 인정해준다. ⑤ ④ ③ ② ①

3. 그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⑤ ④ ③ ② ①

4. 그들은 나의 문제를 기꺼이 들어준다. ⑤ ④ ③ ② ①

5. 그들은 배울 점이 많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다. ⑤ ④ ③ ② ①

정서적

지원

1. 그들은 내 행동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평가해준다. ⑤ ④ ③ ② ①

2. 그들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준다. ⑤ ④ ③ ② ①

3. 그들은 자신이 직접 도울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도와준다. ⑤ ④ ③ ② ①

4. 그들은 내가 마음 놓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⑤ ④ ③ ② ①

5. 그들은 내가 잘했을 때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⑤ ④ ③ ② ①

6. 그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⑤ ④ ③ ② ①

7. 그들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⑤ ④ ③ ② ①

8. 그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대체로 들어준다. ⑤ ④ ③ ② ①

9. 그들은 내가 몸져 누워있을 때 나의 일을 대신해 준다. ⑤ ④ ③ ② ①

10. 그들은 내가 기분 언짢아할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기분을 전환시켜 주려

고 노력한다.
⑤ ④ ③ ② ①

물질적

지원

1. 그들은 내가 필요하다면 아무리 큰돈이라도 마련해준다. ⑤ ④ ③ ② ①

2. 그들은 무슨 일이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준다. ⑤ ④ ③ ② ①

3. 그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해 준다.
⑤ ④ ③ ② ①

4. 그들은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응해준다. ⑤ ④ ③ ② ①

5. 그들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일깨워 주고 확실하게 해준다. ⑤ ④ ③ ② ①

6. 그들은 내가 결정을 못 내리고 망설일 때, 결단을 내리도록 자극을 주고 용기를

준다.
⑤ ④ ③ ② ①

7. 그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⑤ ④ ③ ② ①

8. 그들은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으면 항상 빌려준다. ⑤ ④ ③ ② ①

9. 그들은 내게 생긴 문제 원인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⑤ ④ ③ ② ①

10. 그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

해준다.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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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 항목들은 운동열정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

으시고 귀하의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열정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조화

열정

1. 운동은 나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끔 해준다. ⑤ ④ ③ ② ①

2. 운동에서 얻은 새로운 것들은 나에게 그 이상의 가치를 준다. ⑤ ④ ③ ② ①

3. 운동은 나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을 가져다 준다. ⑤ ④ ③ ② ①

4. 운동은 내가 나 자신을 좋아하도록 만든다. ⑤ ④ ③ ② ①

5. 나의 삶에서 운동은 다른 활동과 조화를 이룬다. ⑤ ④ ③ ② ①

6. 내가 운동은 하나의 열정이며 , 나는 그 열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7. 나는 운동에 완전히 빠져 있다. ⑤ ④ ③ ② ①

강박

열정

1. 나는 운동을 하지 않고 살수 없다. ⑤ ④ ③ ② ①

2. 나는 운동에 대한 충동이 매우 강하여 추구를 멈출수 없다. ⑤ ④ ③ ② ①

3. 운동생활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렵다. ⑤ ④ ③ ② ①

4. 나는 정서적으로 운동에 의존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5. 나는 운동에 대한 욕구를 통제하기 힘들다. ⑤ ④ ③ ② ①

6. 나는 운동에 거의 사로잡혀 있다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7. 운동에 따라 내 기분 상태가 좌우 된다. ⑤ ④ ③ ② ①

Ⅲ. 다음 항목들은 행복감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으

시고 귀하의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자아

실현감

1. 내가 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 ⑤ ④ ③ ② ①

2. 다른 활동에 참여할 때 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3. 내 자신을 맘껏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4. 참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5. 실제로 살아있다는 감정을 강하게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유능감

1. 내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2. 내 자신을 자랑스럽다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3.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4. 내 자신이 능력 있다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5. 무엇인가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⑤ ④ ③ ② ①

몰입감

1. 활동자체에 완전히 몰두한다. ⑤ ④ ③ ② ①

2. 정신집중이 잘 된다. ⑤ ④ ③ ② ①

3. 일상적인 복잡한 문제를 잊어버린다. ⑤ ④ ③ ② ①

4.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른다. ⑤ ④ ③ ② ①

5. 내 주변과 일치되고 조화된 느낌이 든다. ⑤ ④ ③ ② ①

쾌락적

즐거움

1.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2. 마음이 편해진다. ⑤ ④ ③ ② ①

3. 매우 강한 즐거움을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4. 다른 활동에 참여할 때보다 더 큰 만족을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5. 다른 활동에 참여할 때보다 흥에 더 도취된다.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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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해당 번호에 ☑ 표기해 주

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이상

3. 귀하의 학력은?

① 중학교 졸업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4. 귀하의 소득수준은?

① 200만원 이하 ② 200-300만원 ③ 300-400만원 ④ 400만원 이상

5. 귀하의 운동 빈도는?

① 주 1~2회 ② 주 3~4회 ③ 주 5~6회 ④ 매일

6. 귀하의 운동 경력은?

① 1년이하 ② 1년이상-2년이하 ③ 2년이상-3년이하 ④ 3년이상-4년이하

⑤ 4년이상

7. 귀하의 1회 운동 참여시간은?

① 1시간이하 ② 1시간~2시간 ③ 2시간~3시간 ④ 3시간 이상

8. 귀하의 운동 수준은?

① A조 ② B조 ③ C조 ④ D조

⑤ E조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가설
	4. 연구의 제한점
	5. 용어의 정의 

	Ⅱ. 이론적 배경
	1. 배드민턴의 개요
	2. 사회적 지원
	3. 운동열정
	4. 심리적 행복감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2. 조사도구
	3. 연구절차
	4. 자료분석
	5.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Ⅳ. 연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 간의 차이
	2.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3.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운동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4.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 심리적 행복감의 상관관계 분석

	Ⅴ. 논 의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startpage>12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가설 3
 4. 연구의 제한점 4
 5. 용어의 정의  4
Ⅱ. 이론적 배경 6
 1. 배드민턴의 개요 6
 2. 사회적 지원 7
 3. 운동열정 9
 4. 심리적 행복감 11
Ⅲ. 연구 방법 13
 1. 연구대상 13
 2. 조사도구 14
 3. 연구절차 15
 4. 자료분석 16
 5.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17
Ⅳ. 연구 결과 28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 간의 차이 28
 2.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35
 3.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운동열정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38
 4. 사회적 지원, 운동열정, 심리적 행복감의 상관관계 분석 40
Ⅴ. 논 의 43
Ⅵ. 결론 47
참고문헌 48
부록 55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