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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Participation Motivation on Exercise 

Addiction and Participation Intention.

                      Gong Seok-Bae

                      Advisor : Prof. Yoon, Ohnam Ph.D.

                      Major i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identify the effect 

of motivation participation motivation on motivation to participate 

and persistence intention of participating in sports for all. Through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systematically and concretely propose 

motive participation motive, exercise addiction, participation 

relatedness and research related trends in various sports for the 

future, and based on this, It focuses on the direction and 

purpose that are effective in physical education programs.

  The research method is as follows.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selected as the population from September 3 to September 

28, 2018, the citizens participating in sports activities in the 

gymnasium, cultural center, fitness and welfare center in GGC.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a total of 400 people, 

using 5 random numbers in G metropolitan city, 2 centers in each 

city, and 40 centers in each center. For the 400 questionnaire 

retrieved, 28 items were excluded and 372 questionnaire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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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First,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exercise on 

participation motivation, exercise addiction, and participation 

persist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econd,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participants' motivation 

to exercise on participation intention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persistence through life sports was analyzed as follows.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4.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otive participation motive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 

participant through the daily life sports showed that the male factor 

was higher than the female factor in the pleasure facto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 of the motive participation motive according to the 

exercise career and the exercise frequency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between the 4th and the 4th Respectively.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ffect of 

participants' motivation according to age, final educational attainment, 

motivation to addiction, participation intention, In the results of 

analysis of participation motivation differenc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ffect of difference analysis on 

exercise intoxication and participation persistence intention.

  Third,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motivation, motivation to 

participate, and participation intention on participants `motivation, 

motivation, and participation intention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And the sub-factors, socialization. In addition, the analysis of the 

participants' motivation to participate through daily sports sh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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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withdrawal symptom and 

emotional attachment factor among the sub - factors of exercise 

addic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more than 67% 

influence on emotional attachment. Participation intention factor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As the athletic career 

and exercise frequency increased, males showed more pleasure 

than females and higher intention to participate. The exercise 

experience of participants participating in daily life sports is 

considered to be the main cause of exercise addiction,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positive exercise addic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to prevent and cope with negative exercise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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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격한 변화로 현대인들의 생활의식 및 생활방식에도 급격한 변화

가 일어나고 있다. 사회의 산업화, 기술화, 정보화와 과학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노동시간은 단축되고 현대인들의 자신들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여

가시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하고 일하던 사회로부터 점차적으로 삶을 즐

길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신체활동 기회의 감소와 

운동부족 현상을 증가시키며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식생활 문화 변화와 사회적 욕구에 대한 갈등과 부적응, 환경생태계 오염문제 

등과 같은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정적

인 영향에 의해서 사람들의 정신적, 신체적인 측면에 부조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운동을 선택하

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김홍석, 2008), (이승아, 2008).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신체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하는 수준을 넘어 지나

치게 운동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이나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시작한 스포츠 활동이 점차 이 에 대한 

지속인 참가와 시간적, 물리적 투자가 늘면서 의무화되고, 꼭 필요한 생활의 일

부분, 또는 삶의 중심으로서의 중독적 성향이 발현되는 것 (Stebbins, 1992)

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운동에 지나치게 몰두함으로 인해서 자기 조절능력이 

저하되고, 운동을 하지 못할 경우 무기력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운동중독

(exercise addiction)이라는 현상에 학문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전태준, 

2005). 

  운동중독에 대해 강신욱(2009)은 운동에 과도하게 몰두함으로써 운동수행에 

대한 자기 조절능력이 약해지고 운동을 하지 못할 경우 혼란과 무기력에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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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증상이라고 하였으며, (Sachs, 1981)은 운동중독은 지나치게 운동에 이끌

리고 이러한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행동으로 운동을 멈

춘 다음 24∼36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나는 금단증상(withdrawal symptoms)

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규칙적인 운동섭생에의 심리적, 생리적 의존증이라 하

였다. 운동중독에는 심리적, 생리적인 측면에 활력을 주는 긍정적인 중독

(Sachs, 1981)과 운동자의 삶 전체를 통제하고 인생의 다른 선택권을 제한하

는 부정인 중독(Morgan, 1979) 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생활체육 참여자들에

게 긍정적인 운동중독 증상을 유발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스포츠는 모든 사람들이 일정하고 똑같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사람만

이 스포츠를 좋아하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스포츠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스포츠를 이해하고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 규칙적으로 참여

하게 되며 나아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 스포츠사회화과정을 경험하게 

된다(임번장, 1986). 스포츠 참가는 빈도, 기간, 강도와 같은 참가의 정도에 

따라 일상적 참가, 주기적 참가, 일탈적 참가, 포기 혹은 비 참가로 구분하여 

스포츠 참가의 일반적인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Kenyon & Schutz,1970). 

  이와 관련 스포츠 활동의 참여지속의도는 과거나 아닌 현재, 미래에도 스포

츠를 지속적으로 참여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지속적인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이영희, 2006). 헬

스운동 참여자의 운동중독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정신건강의 

신체화, 편집증, 공포불안, 우울에는 운동중독의 감정적 애착은 긍정적, 금단증

상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적대감에는 감정적 애착과 운동욕구는 긍

정적, 금단증상은 부정적, 불안, 정신증에는 감정적 애착은 긍정적, 금단증상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최남옥, 2006). 이 외에도 운동중독과 

정신건강, 정서, 심리적 웰빙, 심리적 행복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정지원, 

2007), (김남용, 2008), (양명환, 1998), (양종훈, 2008), (오근희,2010), 

(김경렬, 2010), (최남옥, 2006), (Glasser,1976), 운동중독과 사회적응, 주

관적인 삶, 생활적응(강신욱, 2002, 2003), (김홍백, 2003), (양종훈,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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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광, 2006), (김정원, 2008), 정서와 생활만족의 관계(김영미2011), (임

승현, 2011) (이창훈,2011), (이동호, 2011), (이재원, 2003), (김대현, 

2003), (Curtis,McTeer & White, 1999)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이상의 선행된 연구논문들을 분석하여 종합하여 보면 생활체육 참여자들을 

운동참여 동기가 운동중독과 참여지속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들 

변인들 간의 구체적으로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여 제시한 연구가 미흡하고 부족

한 상황이다. 따라서 운동참여 동기가 운동중독과 참여지속의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며, 또한 운동참여 동기와 운동중독 및 참여지속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규명해 본다는 것은 사회심리학적인 가치로 생활체육을 재

조명하여 본다는 관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운동참여 동기가 운동중독과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를 분석하고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앞으

로 여러 생활체육에서의 운동참여 동기와 운동중독, 참여지속의도와 연구의 관

련된 동향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우리

나라 전국 각 지역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현재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효과 있

는 방향과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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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운동참여 동기가 운동중독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운동참여 동기가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운동중독이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4. 연구 가설

  이 연구에서는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운동참여 동기가 운동중독과 참여지속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내, 외의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수행되었

던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 변인들을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운동참여 동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성별에 따라서 운동참여 동기, 운동중독, 참여지속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연령에 따라서 운동참여 동기, 운동중독, 참여지속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최종학력에 따라서 운동참여 동기, 운동중독, 참여지속의도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1-4. 운동경력에 따라서 운동참여 동기, 운동중독, 참여지속의도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1-5. 운동빈도에 따라서 운동참여 동기, 운동중독, 참여지속의도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가설 2. 운동참여 동기(기술발달, 즐거움, 사교)에 따라 운동중독(금단증세, 운동  

  욕구, 감정적 애착)과 참여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운동참여 동기에 따라 운동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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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운동참여 동기에 따라 참여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운동중독에 따라 참여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수행하는 과정과 연구의 결과적 측면에서 이와 같은 제

한점들을 갖는다.

  가. 본 연구에서는 G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생활체육센터, 문화센터, 피트니스, 

복지센터에서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으

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운동참여 동기, 운동중독과 참여지속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변인들은 통제하지 못했다.

  다. 앞 서 선정된 배경변인 이외 다른 변인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6.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운동참여 동기

  운동참여 동기의 측정 도구는 (Vallerand et al, 1992)의 SMS-28(sport 

motivation scale)과 (Wessinger & Bandalos, 1995)의 LIM(Leisure Intrinsic 

Motivation)을 기초로 (정용각, 1997)이 수정 개발한 척도를 (이정목, 2010)이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 및 대상에 맞게 재수정, 보안하여 기술발

달, 즐거움, 사교, 건강 및 컨디션 이상 하위 3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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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운동중독.

  운동중독에 대한 설문지는 (Haily & Bailly, 1982), (양명환, 1998)의 설문

지를 근거로 하여 (신규리, 2000)이 구성한 운동중독 척도를 (양종훈, 2008), 

(최만집, 2011)이 재구성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운동중독을 측정하기 위

해 개발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수정·보안하여 금당증세, 

운동욕구, 감정적 애착 이상 하위 3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다. 참여지속의도.

  참여지속의도에 대한 설문지는 (정현우, 2017)의 생활체육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참여지속의도 단일요인

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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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생활체육

  가. 생활체육의 개념과 정의

  생활체육의 개념은 모든 사람들이 신체적 건강증진 및 정신적 건강을 위한 스

포츠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하여 확장시켜 발전하며 운동으로 그 목적은 사람

들의 신체적, 정신적, 문화적, 사회적, 도덕적, 발달에 기여하기 위한 생활체육운

동이다. 또 다른 개념으로 스트레스 해소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발적

이고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서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즉 모든 사람이 성, 

연령, 계층, 인종, 종교에 구애됨이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을 증진

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출발되

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09).

생활체육의 개념에 대하여 체육을 일상생활의 일과로 실행함으로써 생활화하

는 체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실천의 슬로건으로서 생활 속에서 

체육을 즐기거나, 정책수립의 차원에서 또는 체육의 한 실천의 방법으로서 쓰여 

지는 체육의 목적적인 용어”로 정의하면서 미래지향적이며, 주체적 의식을 지닌 

새로운 개념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임번장, 1991). 과거의 생활체

육은 여가시간과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있을 때에만 활동하는 불확정적, 선택적

인 생활체육이었으나, 미래에는 일상생활에서 정기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게 

되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생활체육은 건강 및 체력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 활동으로서 운동의 기회와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권리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체육(Sport for All) 또는 평생체육(Sport for lifetime)으로 

알려져 있다(임번장, 1991). 무엇보다도 생활체육이란 생애에 걸쳐 능동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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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체육이나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신체, 정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활력 넘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업에 충실하며 개인의 복지 구현을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임번장, 1991). 또한, 생활체육은 적극적 여가 유형의 대표적이며 또

한 대부분의 여가활동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생활체육은 체육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사회적 학습 기능과 다른 사

람들과 어울려 활동하면서 사회에 공동 가치를 부여하여 유대관계를 증가시키며 

사회 조화를 도모하는 사회 통합 기능이 있다(이광욱, 2004). 오늘날 현대사회

에서 생활체육의 필요성은 그것이 신체의 건강과 생기를 주고 건강한 정신을 가

지게 하며 건전한 사회존속 및 발전을 하며 일상생활의 여유를 가지게 한다는 

데 있다. 그것은 이미 인간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귀중한 문화활동의 일환으로써 

고유한 사회적 가치의 인식 측면과 그와 같은 운동을 성립하게 하는 사회적 조

건의 변화라는 것이다(위성식, 2005).

궁극적으로 생활체육은 개인이 전 생애를 통하여 능동적,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의 기회를 향유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조화적인 발달을 도모

하고 급격한 현대사회의 변동에 슬기롭게 대처하며 창조적으로 개척하여 나아 

갈 수 있는 기능과 성향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의 복

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복지사회의 체육을 의미한다(임번장, 1991). 

오늘날의 생활체육은 개개인의 창조적인 여가선용 방법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

회체육의 영역에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개개인의 행복

하고 풍요로운 삶과 복지국가의 이념을 시행할 수 있는 신체적 활동과 정신적 

활동들이 모두 다 포함된다.

  나. 생활체육의 특징

생활체육은 개개인적 생활영역 안에서 개인의 취미와 생활여건 및 환경에 따

라 여가시간을 이용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는 신체적, 정신적 활동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네 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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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지닌다.

첫 번째, 사회 구성원의 건강 및 후생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수행되어 지는 체

육,스포츠, 레크레이션 등에 의한 주로 일반대중의 체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임번장, 1992).

두 번째, 여가 활동을 창조적으로 선용하는 도구적 체육활동이다. 스포츠 활동

을 통한 창의적인 여가활동은 개인과 사회의 잠재적인 생산 능력을 향상시켜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임번장, 1992).

세 번째, 단순 여가선용 수단이라고 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전체 국

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국민적 사회개선운동으로 스포츠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

는 역할을 담당한다(임번장, 1992).

네 번째, 생활체육은 생업 및 생존을 위한 직업 활동이 아닌 생활양식의 다양

화와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사회 건설의 기초가 되는 사회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임번장, 1992).

  다. 생활체육의 역할

  1) 건강 체력의 유지 증진에 기여

사람들은 신체적 활동을 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생활이 편리해짐에 따라 사람들의 신체적 활동이 점

점 제한되고 감소함으로 운동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운동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심장병 및 비만, 당뇨병 등의 성인병과 같은 각종 

신체적, 정신적 질환들의 가능성이 커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병 및 비만, 당뇨병 등의 성인병과 같은 질병들을 예방 할 수 있다. 

즉, 생활체육은 적정량의 신체활동 무대를 제공하여 강인한 체력을 육성함으

로써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효과적인 수단

이 된다(임번장,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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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긴장해소 및 사회 정서적 안정

현대인들은 정서적 불안감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 긴장이나 갈등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면 자신이나 타인에게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가해를 일으

킬 잠재적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스포츠는 경기자나 관람자 모두에게 공격적 충

동을 무해하게 방출하여 해소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준다(김덕일, 2003). 

이와 같이 생활체육은 참여자의 공격성과 좌절감 그리고 소외감 등을 효과적

으로 정화시킴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안정에 기여하는 정서적 역할을 담

당한다(이미경, 2007).

  3) 체제 유지 공동체 의식 강화

생활체육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며 합리적 가치를 내면화 시키며 

사회체제 유지와 존속에 기여한다. 점점 현대인들은 개개인적 성향이 증가되고 

있으며 생활체육은 서로 다른 개성과 성향을 지닌 개개인 유기체를 공동체로 융

합하고 화합시키는 역할을 발휘할 수 있고 사람들이 사회활동에서 어울려 함께 

살며 의지하고 감정 유대를 조성한다. 

스포츠가 한 팀의 구성원이 되거나 클럽의 구성원이 되고 스포츠 활동에는 참

가자 개인을 그 팀이나 클럽으로 융화시키기에 충분한 상호 인간관계의 결속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이다(임번장, 1991).

이와 같이 생활체육은 사회경제 지위, 출신, 성분, 성, 교육의 정도 및 종교가 

서로 상이한 이질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를 한마음 한뜻으로 결속시켜 사회

적 에너지를 분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임번장, 2000). 

  4) 건건한 여가 활동 영위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주 5일제 근무가 도입되면

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로 인하여 

효과적인 여가시간을 중요하게 이용하는 것이 부각되어지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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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에 근무하는 시간 이 외의 시간을 자유롭게 일반적으로 여가라고 통칭하는

데 현대인들은 이렇게 늘어난 여가시간을 개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스포츠는 건전한 문화로 용인되고 정책적으로 장려되면서 퇴폐적인 문화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지닌 여가활동이다. 그러므로 생활체육은 고달픈 삶을 살아가

는 고도 산업사회의 현대인에게 기분전환과 삶의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신선한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임번장, 1997).

  5)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힘입어 사람들의 경제 및 의식수준과 생활수준이 향상

됨에 따라 질적인 삶의 향상을 위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복지증진과 개개인

의 삶의 질이 사회발전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삶의 질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행복과 만족 같은 심리적 

안녕을 들 수 있으며(Iso-Ahola, 1980)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삶의 질을 높

이는데 생활체육 활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로 간주된다.

따라서, 생활체육은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 건강증진, 자기만족, 그리고 삶의 

조건 기회 확대 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반 사람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중

요한 사회활동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안병수, 2008).

  6) 사회적 역할

생활체육은 우리 생활의 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당면하는 문제나 그 밖의 사회적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김성배, 

1991).

① 개개인의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은 사회에 노동력의 증

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적 노동에 있어서도 작업동작 개선과 업무의 능률을 

높이는 등의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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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활체육의 운동으로 가정과 직장, 사회적 조정의 역할로 지역사회에서 상

사와 부하직원의 거리를 좁혀주고, 생활체육을 통해 빈부격차와 심리적 동류의식

을 연대감으로 완화시킨다.

③ 사람들의 소외적 사회병리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킨다.

  7) 정서적 역할

① 구성원들 상호간의 동질성과 연대감을 창출한다.

② 체육활동을 통하여 연대감과 우애감을 강화를 확장시킨다.

③ 체육활동의 비참여자에 대하여 간접경험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체육활동은 감정표현의 상황을 적절히 제공하고 통제하여 감정을 정화시켜 

긴장감과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김성배, 1991)는 이와 같이 정서적 역할을 구분하였으며 (김경숙, 1994)은 

생활체육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 번째, 가정에 대하여 역할을 한다. 도시화, 산업화를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

는 가족기능과 가족구조에 영향을 주어 가정의 기능인 교육, 보호 등의 오락적 

가족 기능을 상실하여 결국 가족애를 상실로 이끌어 가고 있다. 따라서 가족들 

간의 정서적인 구조가 불안정해지며 욕구불만, 갈등, 불안, 공포 등에 의해서 압

박을 받게 되면 극단적인 행동으로까지 연결된다(김경숙, 1994). 이와 같은 문

제들을 해결하는데 생활체육 활동이 효과적이며, 정서구조의 안정을 찾게 되므로 

결손 가족의 경우에 가족 이외의지지 적 역할을 한다. 또한 각종 가정의 불화로 

인한 자살, 약물중독, 청소년비행과 각종 범죄 등의 일탈행동을 감소시켜주는 역

할을 한다. 결국 가족에 대한 욕구불만과 긴장상태를 해소하는 장을 생활체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의지하게 된다(김경숙, 1994). 

두 번째, 직장에 대한 역할을 한다.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는 산업발달과 기계

문명의 발달로 직장생활에 종사하는 현대인은 인간소외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김경숙, 1994). 이러한 현상을 근무시간외의 여가시간에 자유로운 생활체육 활동

을 통하여 인간성을 회복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인 측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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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유지가 결국 경영자 측면에서 종사자들의 건강이 작업으로 인한 재해방지와 

결근율을 저하시키고, 작업의 의욕을 고취시키며, 경영자와 종사자간의 상호이해

와 화합을 통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김경숙, 1994). 

세 번째,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을 한다. 가치의식의 변화와 소득증대로 지역주

민들은 단순하게 즐기며, 오락적인 여가활동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개개

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투자하고 있다. 한편으로 사회병리 현상을 초래하

여 지역사회의 공동체와 지역성 상실을 가져오고 있다. 지역사회는 유아, 청소

년, 장년층, 주부, 노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활동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장

이라고 할 수 있다(김경숙, 1994). 이와 같은 공감의 체계를 구성하는 기초적인 

주거장소로서 지역사회의 현대인은 상실된 인간성을 가족과 직장 외에 가까운 

이웃, 또는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접촉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참여자들까지도 흡수하여 지역사회 의식의 향상과 제 조직

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김경숙, 1994). 

네 번째, 대중사회에 대한 역할을 한다. 고도의 산업발달 과정 속에서 생활하

고 있으며 인간은 기계문명 앞에서 자주성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되어 인간소

외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김경숙, 1994). 또한 생산기술의 진보는 대량생산을 

가져와 사람들의 본질적인 성격과 특성보다는 동질화된 평균적 사람들의 수에 

의하여 인간을 평가하게 되며, 조직에서의 소외로 개성을 읽고 로봇화 되어 타인 

지향형이 되기 쉽다(김경숙, 1994). 

  라. 생활체육의 필요성

생활체육은 현대사회에 있어 단순하게 체력단련과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유지를 넘어서 다양한 신체 활동적 레크리에이션 영역의 사회적 기능과 오락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건전한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추구를 

기본적인 이념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제발전, 사회발전에 의하여 증대된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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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적 가치 구현에 대한 기본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으며 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초와 같은 바탕을 마련하

여 준다. 생활체육은 그 활동이 의도적이기 보다는 자연발생적이고, 계획적이기 

보다 생활자체를 자율적으로 즐기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생활

체육은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다음의 네 

가지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첫 번째, 문화 인류적 관점으로 여가선용 증대로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변화함

으로써 여가선용의 활용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대사회

에서의 여가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의식주가 생활의 주

된 관심이 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여가의 활용이 인간생활의 기본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임번장, 1993).

두 번째, 생리학적 관점으로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

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생활체육은 운동부족

의 현대도시 산업사회의 인간에게 생존에 필요한 적정량의 신체활동 무대를 제

공함으로써 건강유지 및 튼튼한 체력을 육성하는데 기여한다(임번장, 1993).

세 번째, 심리학적 관점이다. 신체활동은 불안의 감소, 공격성의 억제, 죄의식

의 경감, 열등감의 해소를 가져온다. 따라서 생활체육은 공포나 분노 그리고 스

트레스와 같은 정서적 변동에 의하여 정상적인 생리적 균형이 파괴되었을 때 격

렬한 대근활동을 통하여 이를 조속히 정상상태로 회복하는데 기여한다(임번장, 

1993).

네 번째, 사회학적 관점으로 스포츠에의 참가는 사회화를 촉진한다. 즉, 스포

츠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팀워크, 근검, 절제 그리고 적자생존의 생활원리를 터득

하게 하여 이를 일상생활에 전이함으로써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임번장, 1993).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생활체육을 참여할수록 운동부족에서 오는 질병을 

예방하고 신체체력과 신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건전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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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식, 1990)은 생활체육의 필요성을 실제적인 측면에 두고 4가지 측면에

서 제시하고 있다.

① 건강과 체력증진에 대한 요구 증대

현대 산업사회는 사람들의 정신과 육체 양면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더욱이 

운동 부족에 의한 건강의 약화, 체력의 저하 현상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허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요적인 건강과 체력

증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위성식, 1990).

② 스포츠 인구의 증가와 여가의 증대 측면

정보화와 산업화에 의한 노동시간의 단축과 정년의 조기화로 인하여 활동시간

의 증가, 경제적 윤택한 삶으로 생업에 투자시간 감소 등으로 여가시간이 증대되

었다. 이런 현상은 여가시간 및 여가를 즐기는 사람의 수가 동시에 증가함으로써 

스포츠가 일상생활 속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위성식, 1990).

③ 야외활동에 대한 요구 증대

현대사회의 도시화와 인구집중은 환경의 오염을 심화시키고 신체활동의 공간

제한을 가져와 다양한 야외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위성

식, 1990).

④ 체육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

현대인들은 외면적 보상 때문에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만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서의 체육의 가치관 형성과 운동참여가 습성화되고 

생활화됨으로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위성식,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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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중독

  가. 중독의 개념

  중독의 개념 중 술(알코올)과 담배 그리고 약물남용을 물질적인 중독을 의미

한다. 그 영역이 최근에 점차 확장되어 일(업무), 인터넷, 운동, 사랑, 홈쇼핑 등

의 다양하게 우리사회에서 형태로 존재하며, 개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의 중독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속

에 만연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조영규, 2007).

중독(addiction)은 1980년대 이후 의학과 소비자학 분야에서 통용된 용어로

서 학자들에 따라서 그 개념의 정의가 다양하며, 단순히 어떤 행위를 반복한다고 

해서 중독으로 보기는 어렵다.(장복수, 2006).

중독의 사전적 정의는 생체가 어떤 독극물의 작용에 의해서 예기치 않은 반응

을 일으켜 가끔 생명에 위험을 미치는 일이며, 의학적 정의는 중단하면 심한 감

정적, 정신적, 심리적 반응을 초래할 정도로 어떤 물질이나 습관, 행위에의 통제 

불가능한 의존이다.(문화실, 2006).

(양명환, 1998)은 중독증은 자신의 요구와 욕구에 따르는 저항할 수 없는 충

동에 빠지는 것이라 하였으며, (김성현, 1998)은 중독을 감정(mood), 인식

(perception), 행동(behavior)에 인위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약물남용, 즉 향

정신성 약물을 비의학적이고 불법적으로 사용함으로서 의학적, 사회적 해독을 끼

쳐 결국 개인, 가정, 사회와 국가를 파멸케 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김경빈, 1993)은 중독이란 물질의 사용에 대한 강박적 집착, 일단 사용하기 

시작하면 끝을 보고야 마는 조절불능, 해로운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

하는 강박적 사용 등의 상태라고 하였으며, (Griffith, 1990)은 중독이란 의존증

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알코올, 카페인, 마약류 등과 같이 사람의 신체 안으로 흡

수되는 화학물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남용, 갈망 등의 행동변화, 금단, 내성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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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나타날 때 사용되는 용어라고 하였다.

(Insel & Roth, 1993)은 물질과 활동에 대한 욕망에 길들여진 사람들, 사용

을 금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활동이나 물질을 마음껏 

즐기려고 자기 파괴의 희생을 자진하는 사람으로서 중독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중독의 개념을 생각해 볼 때 중독은 습관적으로 집중하거나 몰두하는 것을 의미

하며, 일반적으로 술(알코올), 담배, 약물남용 등 을 포함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물질적 중독(substance addiction)으로 설명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중독의 개념은 전통적 개념의 물질적 의미로서의 중독의 의미

를 넘어서 도박, 인터넷 중독, TV 중독, 게임 중독, 운동중독 등과 같은 행위적 

의미의 중독까지를 포함한다(이정학, 이경훈, 2006). 일반으로 중독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물질중독 두 번째, 행위중독(behavioral 

addiction) 혹은 과정중독으로 구분이 된다. 물질적 중독은 마약이나 술(알코

올), 담배, 약물남용은 흡입하는 물질을 의미하며, 행위중독 또는 과정중독은 어

떠한 행동과 습관을 반복하거나 그러한 행동과 습관에 집착하는 것을 의미다. 행

위중독 혹은 과정중독은 물질적 중독과 다르게 자신이 그러한 행동과 습관에 중

독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며, 심지어 그러한 행동과 습관이 오히

려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운동중독은 바로 

행위중독에 해당이 된다(양종훈, 2008). (Martin, 1990)은 중독의 특성으로 강

박관념(obsession), 통제상실(loss of control) 혹은 강제성(compulsion), 부인

(denial), 내성(tolerance), 금단증세(withdrawal symptom)를 제시하다.

  나. 운동중독의 개념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운동을 신체적 건강이나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시작한다. 그러나 점차 이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와 시간적, 물리적인 투자가 늘

어나면서 의무화되고, 반드시 필요한 생활의 일부분, 또는 삶의 중심으로서의 중

독적 성향이 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Stebbins, 1992). 그리고 운동에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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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두함으로 인해서 자기조절 능력이 저하되고, 운동을 하지 못 할 경우 무기력해

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운동중독(exercise addiction)이라는 현상에 학문적 관

심을 갖게 되었다(전태준, 2005).

(Basson, 2001)은 운동중독은 의무적 운동(obligatory exercise), 운동의존

(exercise dependence), 강박적운동(compulsive) 등 다양한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신규리, 2000)는 운동중독은 신종질환이라는 작은 틀에 가두기보다는 

인간정신의 잠재적인 특성들과 새로운 시대의 여가문화와의 상호작용적 측면에

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운동중독 현상은 (Baekeland, 1970)는 운동박탈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피험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여 

학계에 최초로 보고하였다.

운동중독에 대해 (강신욱, 2002)은 운동에 과도하게 몰두함으로써 운동수행

에 대한 자기 조절능력이 약해지고 운동을 하지 못할 경우 혼란과 무기력에 빠

지는 증상이라고 하였으며, (김갑, 2006)은 운동중독은 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

여가 습관에서 의무로 변질되고 결국에는 운동중독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운동중독이란 운동을 함으로서 운동에 강박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안 좋

은 것을 인지하지만 내성이 생겨 지속으로 몰입시간이 늘어나며, 운동을 그만 두

었을 때에는 금단증상까지도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과 사회적 관

계형성, 그리고 타인과의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였다

(김남용, 2008). (Sachs, 1981)은 운동중독은 지나치게 운동에 이끌리고 이러

한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 행동으로 운동을 멈춘 후 24∼36시간

이 흐른 다음에 나타나는 금단증상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규칙적인 운동섭생에

의 심리적, 생리적 의존증이라 하였다. (Sachs & Pargman, 1984), (Sachs, 

1981)는 가장 보편적인 금단증상으로 불안, 긴장, 죄의식, 나태한 감정, 화가남, 

강박적 참여, 약속 불이행, 성급함, 신경과민, 근육경련, 들뜬감 등이라고 하였다. 

운동중독은 운동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운동에 참여하지 못 할 경우 무기력해지

고, 운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억제, 조절하기 어려우며, 삶의 대한 자기조절 

능력이 저하되고, 불안함, 긴장감, 화가남, 강박감, 신경과민 등의 금단증세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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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게 되며, 신체적인 손상이 일어나도 지속적으로 지칠 때까지 장시간 운동에 

참여함과 동시에 희열을 느끼며 운동을 하는 증상이다.

  다. 운동중독의 유형

운동중독에는 심리적, 생리적인 측면에 활력을 주는 긍정적인 중독(Sachs, 

1981)과 운동자의 삶 전체를 통제하고 인생의 다른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정인 

중독(Morgan, 1979)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활체육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운동

중독이 주를 이루나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부정적인 운동중독이 나타나기도 

한다.

  1) 긍정적인 운동중독

긍정적인 운동중독은 더 많은 사랑과 가치, 삶에 보람을 느끼게 의미를 부여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긍정적인 운동중독자들은 운동중독을 즐기나 그것

이 개개인의 일상을 지배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운동중독으로부터 정신적, 신체

적 에너지를 얻음으로서 본인들이 성공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게 된다. 

그리고 긍정적인 중독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

고, 능동적인 즐거움도 증진시킬 수 있다(이정학, 이경훈, 2006).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운동중독은 

(Glasser, 1976)의 서 “Positive Addiction”에 의해서 일반화 되었다. 이에 대

해 (신규리, 2000)는 운동중독을 병적으로 보기보다는 정신으로 잠재적인 특성

들과 새로운 시대의 여가 문화와의 상호작용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긍정적 운동중독에 대해서(이정학, 이경훈, 2006) 운동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

들은 건강하고 활발해 보이며, 매우 활동적이며,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갖게 된다. 또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체중조절이 반드시 

필요한 방법으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의학적인 견해에 따르면 운동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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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골격에 긴장을 주면서 뼈에 미네랄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더불어 심장

기능을 원활하게하기 위해서는 혈액, 혈관, 림프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순환기

관도 주기적인 운동으로 자극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양명환, 1998)은 볼링에 대한 운동중독을 연구한 결과 중독성향이 높을수록 

볼링 활동으로부터 쾌락적 즐거움, 몰입감, 자아실현 및 자신감을 더 강하게 경

험한다고 하였으며, (김재훈, 2006)은 긍정적인 운동중독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생활에 활력을 줌으로서 즐거움과 자신을 조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신에 

대한 이미지의 개선, 건강상태가 좋아지면서 만족감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충만, 

긴장해소, 우울한 기분해소 등의 효과를 준다고 하였다.

(조영규, 2007)는 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이익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운동을 규칙으로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신체체력증진, 심혈관계 능력 개선, 체중조절, 비만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며, 삶의 활력, 정신적, 사회적인 자신감, 이미

지 개선, 우울감과 불안감의 감소 등을 줌으로서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며, 

삶의 보완재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운동중독자들은 운동중독 조절이 가

능하기 때문에 운동중독 그 자체를 즐기며, 그것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며 정신

적, 신체적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성공으로 성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Glasser, 1976)은 운동중독은 활력을 주고 삶을 만족스럽게 한다고 하였으

며, (Kostrubala, 1976)은 저서 “달리는 즐거움”에서 러닝의 긍정적인 측면

을 언급하면서 러닝 또는 운동은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안

녕과 기능 상태를 개선시키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세계적인 마라토너 Ian Thomson은 “나는 훈련을 하는 동안 이것을 깨달았

다. 내가 단지 운동화를 신었다는 사실과 붕붕 떠다닌다는 근육운동 지각의 즐거

움만을 생각하면 움직이는 즐거움이 시작된다. 그러면 나는 진정으로 황홀한 행

복감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 상황은 순환이다. 왜냐하면, 나는 행복하면 달리게 

되고, 달리고 나면 또다시 행복해 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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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플라톤식 사고이다. 달리기를 함으로서 당신은 자기 자신을 깊이 깨닫게 된다

(Glasser, 1976). 긍정적 운동중독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측면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정학, 이경훈, 2006)

은 운동이 긍정적 가치로 우리에게 의미되어 질 때 중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대신에 건강한 습관 등으로 전환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운동습관 이라는 용어로 

대치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Peele, 1981)은 운동독이라는 용어는 긍정적인 운동중독을 논할 때 적

정치 못한 표현이므로 운동중독이라는 용어 대신에 건강한 습관(health habit)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Sachs, 1984)는 운동참가자와 운동

의 긍정적인 관계를 논의 할 때 중독이라는 용어 대신에 몰입, 또는 헌신이라는 

용어로 대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2) 부정적인 운동중독

일반적인 운동중독자는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며 기분이 좋지 않고 고통스러운 신체적인 상태에서도 

운동을 계속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에 몰두하는 것에 대해 비평을 하

거나 참견을 하게 되면 운동중독자는 그들을 외면하며 오히려 더 운동을 탐닉하

게 된다(김남용, 2008).

부정인 운동중독은 (Morgan, 1979)에 의해 처음 소개 되었는데 (장병선, 

2001)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운동중독을 조사한 결과 운동참가자들은 운동 빈

도와 참여수준이 증가하는 의존성을 경험하고 있으며, 운동에 참여함에 따라서 

직무나 가정 등의 사회적 일상에 지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지 않

을 경우 다양한 금단증세를 체험한다고 하였다.

(박세혁, 2000)은 진지하게 모험스포츠에 참가하게 되어 전문화가 심화 될수

록 많은 시간과 경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특정 모험스포츠 이외의 생활에는 소홀

하게 되어 가정이나 직장과 마찰을 빛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동호인과의 

잦은 모임과 만남은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결국 동호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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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인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꾸려나가지 못하고, 주

변과의 마찰과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모험 스포츠가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면서 전문화가 되어 갈수록 모험 스포츠동호회 사람들 사이에 높

은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될 수 있지만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사회적 연결망은 

모험스포츠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연결망은 줄어들게 된다고 하였다.

(Morgan, 1979)은 달리기의 중독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달리기의 부정적

인 측면을 발견하였다. 그에 따르면 운동이 부정적인 중독이 되기 위해서는 사

람들이 일상생활을 대처해 나가는데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야 하며, 

운동이 중단되었을 때 우울, 불안, 화가남과 같은 금단증세를 경험해야 한다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Sachs & Pargman, 1984)는 운동에 중독된 사람은 운동에 대한 집중력 

감소, 피로, 사회활동과 업무능력의 저하를 가져온다. 또한 운동욕구 때문에 약

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지며, 자신의 생활 중에서 다른 부분(건강, 직업, 대인

관계 등)이 방해를 받아도 지속으로 운동에 참여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달리지 못하면 짜증과 화를 내게 되며 소, 대변도 제대로 볼 수 

없고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게 되며 우울함과 불안감이 더 하게 된다. 다리를 

다쳐 달리지 못하면 아파도 달릴 것 이라는 상상을 하면서 죄책감과 엄청난 우

울감을 더 정확히 말하면 삶이 무의미해지는 느낌마저 든다고 하였다(Glasser, 

1976).

이상에서 볼 때 운동중독에는 긍정적인 운동중독과 부정적인 운동중독이 함

께 존재하는데 이점에 대해 (양명환, 1998)은 중독적 행동은 처음에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만 압도적이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우며, 심하면 자신의 의지와 상

반되는 불쾌한 압력에 의해서 통제되는 강박적 행동을 보인다는 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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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운동중독의 진단기

운동중독에 대한 기준은 연구자들 마다 조금씩 상이하나 (이정학, 이경훈, 

2006)은 운동중독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예를 제시하면서 아래 

항목 에서 2개 이상 “그렇다”고 응답을 했다면 그것은 운동중독이나 스포츠중

독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하였다.

▪매일 운동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매우 중요한 일도 방해거리로 여긴다.

▪운동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의해서 음식을 먹을지 안 먹을지의 여부가 좌우된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울감을 느낀다.

▪몸이 피곤하거나 아플 때에도 운동을 한다.

▪일상생활에서 대화의 주제는 운동(스포츠)이다.

▪많은 시간을 건강관리나 체형관리를 생각으로 보낸다.

▪개인, 대인관계, 일 등에 문제가 운동(스포츠)에 대한 생각 때문에 유발된다.

▪개인의 문제, 또는 대인관계 문제를 운동(스포츠)이 도피수단이 된다.

▪조금이라도 신체가 다쳐도 우울해 진다.

▪운동 때문에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운동을 하지 않을 방법을 생각하지만 중단할 수 없다.

(Price, 1994)는 운동 의존성(exercise dependence)이라는 유사개념을 통

해서 그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가 제시한 운동 의존증의 진단은 아래와 같이 크

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첫 번째, 운동 의존성은 개인의 기본적인 동기로 인하여 운동 그 자체에서 일

어날 때 이다. 예를 들면 운동 기록향상과 같이 운동 그 자체에 동기를 부여한다.

두 번째, 운동 의존성은 운동을 하는 동기가 신체 건강이나 체중 조절과 같은 

이차적인 경우이다. 예를 들면 댄서로서의 직무수행과 역할을 해서 몸매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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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전문 댄서들을 이야기 할 수 있다(김정원, 2008), (신규리, 2000).

(Glasser, 1976)는 긍정적인 중독을 주장 하면서 긍정적인 중독이 되기 위해

서는 아래의 여섯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첫 번째, 스스로 선택하고 매일 1시간 정도 운동을 위해 투자 할 수 있으며, 

경쟁이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운동은 잘하고 쉽게 할 수 있고 많은 정신적인 노력을 필요하지 않

아야 한다.

세 번째, 운동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하거나 혹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운동을 다

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네 번째, 운동을 할 때 자신의 가치(신체적, 정신적)가 있다고 믿어야 한다.

다섯 번째, 운동을 계속한다면 향상되리라 믿지만 운동은 온전히 주관적인 것

으로 향상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여섯 번째, 운동 활동은 자기 자신을 비판이나 비하하지 않고 운동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3. 참여지속의도

오늘날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꾸준한 여가활동 참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

며, 참여의도에 대한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는 일정하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사람들만이 스포츠 활

동에 참여하고 스포츠를 선호하게 된다(오지현, 2015). 스포츠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스포츠에 규칙적으로 참

여하게 되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포츠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임번장, 

1986)은 스포츠 참가는 빈도, 기간, 강도와 같은 참가의 정도에 따라 일상적 참

가, 주기적 참가, 일탈적 참가, 포기 혹은 비 참가로 구분하여 스포츠 참가의 일

반적인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Kenyon & Schutz, 1970). 스포츠 참여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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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참여행동은 과거나 현재가 아닌 미래에도 해당 스포츠를 지속적으로 

참여 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지속적인 참여의도

를 나타내거나 반대로 참여의도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다(이대로, 2011).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지속적인 스포츠 참여 의도에 대한 설명과 예측에 관한 연구는 

스포츠 사회학·여가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오지헌, 

2015). 참여지속의도는 개인이 다양한 형태의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운동에 

대한 집착이나 지속을 의미하고 스포츠 참가를 말하며 참가율이라고도 불린다

(정영린, 2003).

스포츠는 모든 사람들이 꾸준하게 경험하고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 

일부 사람들만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스포츠를 선호하게 된다. 이와 같이 스

포츠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스포츠를 이해하고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 규칙

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나아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 스포츠사회화과정을 

경험하게 된다(임번장, 1986).스포츠 참가는 빈도, 기간, 강도와 같은 참가의 정

도에 따라 일상적 참가, 주기적 참가, 일탈적 참가, 포기 혹은 비 참가로 구분하

여 스포츠 참가의 일반적인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Kenyon & Schutz, 1970).

이와 관련 스포츠 활동의 참여지속의도는 과거나 아닌 현재, 미래에도 스포츠를 

지속적으로 참여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지속적인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이영희, 2006). 일정한 시점

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포츠 행

동을 규정하고 지적하는 스포츠 행동에 관한 연구가 많은 보고되어 있다. 스포츠 

운동에 대한 인성, 스포츠 참여동기, 스포츠 만족도, 태도, 참가의욕, 요구, 호의

도 등의 연구를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에는 

그 행동을 이끄는 동인과 유인이 존재하게 된다. 스포츠 행동 역시 기본적으로는 

스포츠나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 요구나 욕구뿐만 아니라 스포츠에 대한 흥미․ 

관심, 가치․ 태도, 더욱이 퍼스낼러티․ 동기 등과 같은 행동을 규정하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유인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안창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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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운동참여 동기가 운동중독과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규명하는 목적이 있으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조사도구,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과정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G광역시 소재한 

생활체육센터, 문화센터, 피트니스, 복지센터에서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의 표집방법은 유층집낙표집법을 이용하여 난수표를 적용하고, 

G광역시 5개구, 각 구별 2개 센터, 센터별 40명, 총 400명을 대상으로 <표 1>

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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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연구 모집단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분 인 원 (명) 백 분 율 (%)

성 별
남 150 40.3

여 222 59.7

연령

20대 72 19.4

30대 78 21.0

40대 96 25.8

50대 이상 126 33.9

최종학력

중 학 교 30 8.1

고등학교 102 27.4

대 학 교 216 58.1

대 학 원 24 6.5

운동경력

6개월 이하 96 25.8

1년 미만 72 19.4

2년 미만 90 24.2

2년 이상 114 30.6

운동빈도

주 2회 미만 108 29.0

주 3회 미만 120 32.3

주 4회 미만 72 19.4

주 4회 이상 72 19.4

총  계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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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 및 예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

지 않은 문항들을 제거하고 수정·보완하며 설문지를 완성하고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가.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 측정도구로 사용하는 설문지는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운동참여 동

기가 운동중독과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항목으로써 일반적 특성 

5문항, 참여동기 19문항, 운동중독 25문항, 참여지속의도 6문항으로 총55문항

으로 설문지의 주요 구성내용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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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설문지 주요 구성내용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선행연구

일반적 특성

성별 (1)

5문항 ·

연령 (1)

최종학력 (1)

운동경력 (1)

운동빈도 (1)

참여동기

기술발달 (6)

19문항

(Wessinger & Bandalos, 

1995)

(정용각, 1997)

(이정목, 2010)

즐 거 움 (6)

사    교 (7)

운동중독

금단증세 (10)

25문항

(Haily &Bailly, 1982)

(양명환, 1998)

(신규리, 2000)

(양종훈, 2008)

(최만집, 2011)

운동욕구 (8)

감정적 애착 (7)

참여지속의도 참여지속의도 (6) 6문항 (정현우, 2017)

총 문항 수 55문항



- 30 -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구성으로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운동경력, 운동빈도 5문항으로 

<표 3>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부과하는 5점 리커트(Liker-type)척도로 구성하였다.

  <표 3> 일반적 특성 설문지 주요 구성내용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선행연구

일반적 특성

성별 (1)

5문항 ·

연령 (1)

최종학력 (1)

운동경력 (1)

운동빈도 (1)

총 문항 수 5문항

    2) 참여동기

  이 연구에서 참여동기의 측정도구는 (Vallerand et al, 1992)의 SMS-28 

(sportmotivation scale), (Wessinger & Bandalos, 1995)의 LIM(Leisure Intrinsic 

Motivation)을 기초로 하여 (정용각, 1997)이 수정 개발한 척도를 (이정목, 

2010)이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재수정·보안하

여 기술발달, 즐거움, 사교, 건강 및 컨디션 이상 하위 3개의 영역으로 <표 4>와 

같이 1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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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참여동기 설문지 주요 구성내용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번호 문항 수

참여동기

기술발달 1, 2, 3, 4, 5, 6 6

즐거움 7, 8, 9, 10, 11, 12 6

사교 13, 14, 15, 16, 17, 18, 19 7

총 문항 수 19

    3) 운동중독

  본 연구에서 이용한 운동중독에 대한 설문지는 (Haily & Bailly, 1982), (양

명환, 1998)의 설문지를 근거로 하여 (신규리, 2000)이 구성한 운동중독 척도

를 (양종훈, 2008), (최만집, 2011)이 재구성한 것으로 운동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수정·보안하여 금당증세, 

운동욕구, 감정적 애착 이상 하위 3개의 영역으로 <표 5>와 같이 2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5> 운동중독 설문지 주요 구성내용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번호 문항 수

운동중독

금단증세 1, 2, 3, 4, 5, 6, 7, 8, 9, 10 10

운동욕구 11, 12, 13, 14, 15, 16, 17, 18 8

감정적 애착 19, 20, 21, 22, 23, 24, 25 7

총 문항 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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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참여지속의도

  본 연구에서 이용한 참여지속의도에 대한 설문지는 (정현우, 2017)의 생활체

육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질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표 6>과 같이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리커트척

도를 사용하였다.

  <표 6> 참여지속의도 설문지 주요 구성내용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번호 문항 수

참여지속의도 참여지속의도 1, 2, 3, 4, 5, 6 6

총 문항 수 6

  나. 설문지의 신뢰도

  본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설명력이 가장 높은 요인부터 추출해 주는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

으며, 요인회전은 베리멕스(Varimax) 방법을 적용하여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

뢰도를 확보하였다.

    1) 참여동기

  설문지의 참여동기에 대한 요인분석 및 타당성과 적합성 검증을 위하여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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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참여동기에 대한 요인분석 및 타당도와 신뢰도

           요인

문항
요인Ⅰ 요인Ⅱ 요인Ⅲ

Cronbach's 

Alpha

사교2 .884 .020 -.021

.809

사교1 .844 .004 -.009

사교6 .717 -.021 .213

사교5 .657 -.011 -.181

사교7 .614 .062 .107

기술발달2 .064 .841 -.105

.822
기술발달1 .087 .841 -.084

기술발달5 -.009 .809 .043

기술발달4 -.071 .727 .093

즐거움2 -.013 -.039 .744

.708즐거움1 -.016 .156 .722

즐거움3 -.058 -.020 .711

고유치 3.294 2.855 1.952

분산% 17.335 15.027 10.276

누적분산% 17.335 32.362 42.638

KMO= .625, =3148.901,   df=171,   sig=.000

    2) 운동중독과 참여지속의도

  설문지의 운동중독과 참여지속의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타당성과 적합성 검증

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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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운동중독과 참여지속의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타당도와 신뢰도

         요인

문항
요인Ⅰ 요인Ⅱ 요인Ⅲ 요인Ⅳ

Cronbach's 

Alpha

금단증세9 .861 .097 .015 .026

.953

금단증세10 .861 .032 .000 .142

금단증세1 .859 .196 -.035 .232

금단증세5 .859 .112 -.005 .050

금단증세8 .844 .192 -.023 .158

금단증세7 .833 .198 -.014 -.127

금단증세2 .823 .082 -.008 .313

금단증세4 .812 .032 -.013 .234

금단증세6 .753 .161 -.030 -.161

금단증세3 .740 .131 -.013 .317

감정적 애착4 .127 .913 .082 .227

.968

감정적 애착6 .143 .893 .082 .072

감정적 애착1 .102 .885 .090 .212

감정적 애착3 .109 .884 .104 .281

감정적 애착5 .175 .877 .094 .108

감정적 애착7 .171 .838 .044 .224

감정적 애착2 .098 .815 .082 .388

운동욕구8 -.037 .084 .951 .044

.956

운동욕구4 .003 .060 .945 .022

운동욕구3 -.015 .093 .930 .042

운동욕구5 -.027 .040 .884 .039

운동욕구2 .048 .095 .872 .011

운동욕구7 -.054 .066 .820 .049

운동욕구1 .070 .067 .808 .008

운동욕구6 -.091 .049 .806 .088

참여지속의도3 .152 .384 .061 .762

.949

참여지속의도2 .179 .539 .067 .761

참여지속의도6 .250 .513 .086 .733

참여지속의도1 .244 .592 .098 .688

참여지속의도4 .162 .550 .072 .635

고유치 12.042 6.489 4.556 1.434

분산% 38.845 20.931 14.696 4.627

누적분산% 38.845 59.776 74.472 79.099

KMO= .833, =18097.330,   df=465,  sig=.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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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연구자를 포함 교육된 조사원 2명과 함께 연구목적과 취지 

및 기입방법을 설명하고,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문내용에 응답하게 한 후 현장에서 직접 회수하는 절차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400명의 회수된 설문지는 불성실하게 응답, 이중기입, 설문누

락이 있는 28부를 제외시키고 분석 가능한 372부의 설문자료를 코딩한 후, 

SPSS/Win V.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제 연구에 다음과 같이 사용

하였다.

  첫 번째.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타당성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동일한 집단으로 분리된 요인들의 신뢰성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ɑ 계수를 

산출하였다.

  세 번째. 가설검증은 변수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일원분산

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정(Sheffe)을 실시하였다.

  네 번째.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운동참여 동기가 운동중독의 참여지속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 후 다중희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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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운동참여 동기가 운동중독과 참여지속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된 가설을 중심으로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운동참여 동기, 운동중독, 참여지속의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운동참여 동기가 운동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셋째, 생활체

육 참여자들의 운동참여 동기가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넷째,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운동중독이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

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운동중독, 

   참여지속의도의 차이

  가. 성별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운동중독, 참여지속의도의 차이

  성별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운동중독, 참여지속의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

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1) 성별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성별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구체적

인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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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성별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에 대한 t-검증 결과

변인
구분

(N)

기술발달

(M±SD)

즐거움

(M±SD)

사교

(M±SD)

성별

남

(150)
4.47±.52 4.61±.38 3.60±.48

여

(222)
4.50±.50 4.55±.43 3.58±.50

t -.655 1.457 .256

p .574 .001
***

.556

***p<.001

  <표 9>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기술발달, 즐거움, 사교의 요인에서 즐거움의 

요인이 평균적 차이만을 비교했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2) 성별에 따른 운동중독과 참여지속의도 차이

  성별에 따른 운동중독과 참여지속의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성별에 따른 운동중독과 참여지속의도에 대한 t-검증 결과

변인
구분

(N)

금단증세

(M±SD)

감정적 애착

(M±SD)

운동욕구

(M±SD)

참여지속의도

(M±SD)

성별

남

(150)
2.69±.72 2.54±.1.15 2.77±.84 3.09±.1.07

여

(222)
2.66±.71 2.56±1.12 2.79±.83 3.05±.97

t .365 -.129 -.131 .391

p .913 .522 .706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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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 10>에 결과에 따르면, 운동중독의 하위요인 중 감정적 애착 요인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금단증세, 운동욕구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 연령별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운동중독, 참여지속의도의 차이

  연령별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운동중독, 참여지속의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

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의 <표 11>과 같다.

  <표 11> 연령에 따른 요인별 차이                                   (M±SD)

구분

(N)
기술발달 즐거움 사교 금단증세

감정적

애착
운동욕구

참여

지속의도

20대

(72)
4.50±.51 4.63±.39 3.56±.52 2.69±.67 2.66±1.13 2.89±.90 3.08±.99

30대

(78)
4.57±.47 4.57±.40 3.57±.48 2.54±.69 2.48±1.10 2.78±.80 2.87±.86

40대

(96)
4.50±.51 4.55±.43 3.60±.49 2.60±.65 2.58±1.16 2.71±.84 3.16±1.05

50대이상

(126)
4.43±.53 4.56±.41 3.61±.49 2.80±.79 2.51±1.13 2.77±.81 3.11±1.07

F 1.203 .633 .220 2.497 .362 .616 1.320

p .308 .594 .882 .059 .780 .605 .268

  이 <표 11>에 결과에 따르면 기술발달, 즐거움, 사교, 금단증세, 감정적 애착, 

운동욕구, 참여지속의도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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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최종학력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운동중독, 참여지속의도의 차이

  최종학력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운동중독, 참여지속의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최종학력에 따른 요인별 차이                             (M±SD)

구분

(N)
기술발달 즐거움 사교 금단증세

감정적

애착
운동욕구

참여

지속의도

중학교

(30)
4.59±.42 4.50±.45 3.68±.52 2.69±.69 2.53±1.29 2.92±.86 3.14±1.12

고등학교

(102)
4.46±.53 4.57±.42 3.54±.45 2.72±.79 2.57±1.11 2.70±.77 3.18±1.03

대학교

(216)
4.48±.52 4.61±.39 3.60±.51 2.65±.69 2.54±1.12 2.79±.86 3.00±1.00

대학원 
이상
(24)

4.56±.49 4.38±.44 3.59±.51 2.62±.70 2.64±1.08 2.82±.78 3.11±.87

F .601 2.601 .597 .275 .068 .616 .878

p .615 .052 .617 .844 .977 .605 .453

  이 <표 12>에 결과에 따르면 기술발달, 즐거움, 사교, 금단증세, 감정적 애착, 

운동욕구, 참여지속의도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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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운동경력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운동중독, 참여지속의도의 차이

  운동경력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운동중독, 참여지속의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

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운동경력에 따른 요인별 차이                              (M±SD)

구분

(N)
기술발달 즐거움 사교 금단증세

감정적

애착
운동욕구

참여

지속의도

6개월 

이하

(30)

4.54±.49 4.54±.44 3.58±.51 2.56±.71 2.40±1.08 2.80±.86 2.94±1.00

6~12개월

(102)
4.52±.49 4.68±.34 3.64±.54 2.69±.62 2.59±1.15 2.82±.85 3.10±1.01

12~24개

월(216)
4.60±.45 4.53±.43 3.59±.50 2.66±.73 2.62±1.16 2.85±.81 3.10±1.06

24개월 

이상

(24)

4.34±56 4.57±.40 3.56±.45 2.76±.76 2.59±1.13 2.68±.81 3.12±.97

F 4.912 2.234 .363 1.248 .727 .821 .712

p .002** .084 .780 .292 .536 .483 .546

post-hoc a>d

**p<.01                        a=6개월이하, b=6~12개월, c=12~24개월, d=24개월이상

  이 <표 13>의 결과에 따르면 운동참여 동기의 하위요인인 기술발달(F=4.912,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즐거움, 사교, 금단증세, 감

정적 애착, 운동욕구, 참여지속의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난 기술발달 요인에서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24개

월 이상 참여한 대상자들이 6개월, 12~24개월 참여자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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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운동빈도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운동중독, 참여지속의도의 차이

  운동빈도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운동중독, 참여지속의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14>와 같다.

  <표 14> 운동빈도에 따른 요인별 차이                                (M±SD)

구분

(N)
기술발달 즐거움 사교 금단증세

감정적

애착
운동욕구

참여

지속의도

주 2회

(30)
4.51±.50 4.59±.43 3.62±.52 2.63±.71 2.45±1.08 2.89±.91 2.97±1.00

주 3회

(102)
4.52±.48 4.58±.39 3.59±.48 2.65±.68 2.69±1.17 2.70±.78 3.15±1.03

주 4회

(216)
4.58±.47 4.52±.41 3.55±.50 2.65±.70 2.57±1.17 2.83±.84 3.06±1.03

주 4회

이상

(24)

4.31±.56 4.59±.41 3.58±.49 2.80±.79 2.45±1.08 2.71±.76 3.08±.97

F 3.826 .497 .269 .948 1.082 1.287 .609

p .010* .685 .848 .418 .357 .279 .610

*p<.05

  이 <표 14>의 결과에 따르면 운동참여 동기의 하위요인인 기술발달

(F=3.826,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왔으며, 즐거움, 사교, 금

단증세, 감정적 애착, 운동욕구, 참여지속의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기술발달 요인에서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

한 결과 주 4회 이상 참여자와 주 4회 참여자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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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체육을 통한 참여자들의 운동참여 동기에 따른 

   운동중독과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 생활체육을 통한 참여자들의 운동참여 동기와 운동중독 및

      참여지속의도의 상관관계

  생활체육을 통한 참여자들의 운동참여 동기가 운동중독과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정된 변인을 중심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

인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생활체육을 통한 참여자들의 운동참여 동기와 운동중독과 참여지속의도 

           간 의 상관분석 결과

기술발달 즐거움 사교 금단증세
감정적 

애착
운동욕구

참여지속

의도

기술발달 1 　 　 　 　 　 　

즐거움 0.021 1 　 　 　 　 　

사교 0.034 -0.063 1 　 　 　 　

금단증세 0.074 0.045 0.048 1 　 　 　

감정적 

애착
-0.019 -0.027 .120

*
.313

**
1 　 　

운동욕구 -0.066 0.039 .105* -0.006 .174** 1 　

참여

지속의도
0.003 -0.032 .141

**
.404

**
.750

**
.158

**
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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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운동참여 동기, 운동중독, 

      참여지속의도의 상관에 대한 영향력

  <표 16>은 운동참여 동기와 운동중독,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희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결과에서 운동중독의 하위요인 중 감정

적 애착, 운동욕구와 참여지속의도는 운동참여 동기의 하위요인인 사교에 대한 

영향력은 10% 전후로 매우 미비하게 나타났다.

  <표 16> 운동참여 동기와 운동중독, 참여지속의도 관계

변수 

사교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F R2 adj R2

B SE β

감정적 애착 .010 0.034 0.022 .281

3.415* .027 .019운동욕구 .050 0.031 0.084 1.606

참여지속의도 .055 0.038 0.111 1.427

*p<.05

  <표 17> 결과에서 운동중독의 하위요인 중 금단증세(β=5.413, p<.001)과 

감정적 애착(β=19.040, p<.001)이 참여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정적 애착에 대해 67%이상의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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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참여지속의도와 운동참여 동기, 운동중독의 관계

변수 

참여지속의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F R2 adj R2

B SE β

사교 .094 .068 .046 1.388

136.12

8*** .597 .593

금단증세 .267 .049 .189 5.413***

감정적 애착 .608 .032 .679 19.040***

운동욕구 .044 .041 .036 1.06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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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생활체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운동참여 동기가 운동중

독과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와 비교하

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1.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최종학력, 운동경력, 운동빈도)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운동중독,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운동중독,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생활체육을 통한 참여자들의 성별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차이 분석결과 하위

요인 중 즐거움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운동중독의 하위요인 중 감정

적 애착 요인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지속의도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보다 남자들이 운동으로 인한 즐거

움과 감정적 애착으로 중독성향을 더 많이 보이며 레저스포츠 참가자들을 대상

으로 연구한 결과 긍정적인 운동중독, 부정적인 운동중독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다는 김남용(2008)의 결과를 지지하였으며, 스포츠센터 회원들을 대

상으로 연구한 결과 운동중독, 하위요인인 운동욕구, 금단증세 감정적 애착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의미 있게 높다는 김정원(2008)의 결과를 본 연구도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운동중독의 경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고 판단되며 가정과 

사회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유지하고자 운동을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형상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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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육을 통한 참여자들의 연령별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차이 분석 결과 유

의한 차이나 나타나지 않았으며 레저스포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긍정적인 중독, 부정적인 중독 모두 연령 간에는 의미 있는 차가 없다는 김남용

(2008)의 연구와 헬스운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금단증상은 의미 

있는 차가 없으나 감정적 애착은 50세 이상, 운동욕구는 30대와 20대가 높다는 

최남옥(2006)의 결과를 본 연구도 지지할 수 있게 나타났다.

  생활체육을 통한 참여자들의 최종학력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차이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레저스포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긍정적인 중독, 부정적인 중독 모두 학력 간에는 유의한 차가 없다는 김남용

(2008)의 연구와 스퀴시 운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학력 간에는 운

동중독 차가 없다는 박경실, 정윤철(2009)의 결과를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최종학력에 따라 운동에 대한 기술발달과 대인관계 및 즐거움 등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최종학력에 따라 운동중독의 차이를 규명하는 구체적

인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생활체육을 통한 참여자들의 운동경력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차이 분석 결과 

하위요인인 기술발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왔으며, 즐거움, 사교, 

금단증세, 감정적 애착, 운동욕구, 참여지속의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골프수행 중 기술의 향상이나 경기력이 향상될 대 강한 성취감과 

만족감이 수반 된다는 이일범(2005)의 연구와 운동중독집단이 주당 운동빈도, 

1일 운동시간, 운동경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는 강신욱(2002)의 연구와 

운동빈도와 운동시간, 운동경력이 많을수록 운동중독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박

광진(2002)의 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를 본 연구도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을 통한 참여자들의 운동빈도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차이 분석 결과 

운동참여 동기의 하위요인인 기술발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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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 사교, 금단증세, 감정적 애착, 운동욕구, 참여지속의도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참여시간과 운동빈도가 늘어날수록 운동중독이 높다

는 측면을 시사하는 것으로 헬스운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감정적 

애착과 운동욕구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으나 금단증세는 운동참여 빈도가 많고 

참여시간과 운동빈도가 늘어날수록 유의하게 높다는 최남옥(2006)의 연구와 레

저스포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긍정적인 운동중독, 부정적인 운동중

독 모두 운동 참여빈도 간에는 유의한 차가 없으나 운동시간과 운동빈도가 늘어

날수록 긍정적인 운동중독과 부정적인 운동중독 모두 유의하게 높다는 김남용

(2008)의 결과가 본 연구도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운동을 통해서 정

신적, 신체적 건강을 얻고 일의 효율성과 즐거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을 

일상의 한 부분으로 생활하고 부정적 운동중독의 예방과 대처방안을 위해 주기

적으로 부정적 운동중독에 관한 자기진단과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하다(이지환, 

문성관, 전엄봉, 2010)고 생각된다.

2. 생활체육을 통한 참여자들의 운동참여 동기에 따른 운동중독과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 생활체육을 통한 참여자들의 운동참여 동기가 운동중독에 미치는 

      영향

  생활체육을 통한 참여자들의 운동참여 동기가 운동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관련 변인들의 상관관계가 있다. 모든 상관관계가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으며, 즐거움과 기술발달은 

운동중독에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마완석(2006)의 연구와 외적

과시, 무동기, 기술발달, 성취감 요인이 부정적 운동중독에 영향을 높이는 중요

한 요인이며 기술발달과 외적과시 요인이 긍정적 중독에도 부정적 중독에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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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이상진(2004)의 결과가 본 연구도 지지하는 결

과로 나타났다. 여러 유형의 운동참여에 의한 것보다는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운

동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보편적 개념과 새롭게 대두되는 웰빙과 같은 문화의 

코드가 삶의 질과 관련하여 생활체육 참가자들에게 운동중독을 긍정적으로 수용

하는 사회 심리적 영향력으로 인한 시대의 방향성이라 판단된다.

  나.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운동참여 동기가 운동중독 요인 중   

      감정적 애착, 금단증세와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운동참여 동기가 운동중독 요인 중 감정적 애착, 금단증

세와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운동중독의 하위요인 중 감정

적 애착, 금단증세와 참여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중독도 때에 따라서는 일반중독에서 나타나는 강박관념이나 통제성 상실, 금

단증세 등의 증세를 가질 수 있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생활적응에도 많은 장애를 

가져 올 수 있다는 박순문(2006)의 연구와 ‘생활체육 참여에 따른 중년 전업

주부의 운동중독 정도와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참여정도(참여빈도, 강도, 기

간)에서 모두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김영범(2005)의 결과가 본 연구

도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참여지속의도가 높을수록 운동중독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운동경험이 많을수록 높은 운동중독을 보인다는 것으로도 해설될 수 

있으며, 운동중독의 주된 원인은 운동경험이라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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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생활체육을 통한 참여자들의 운동참여 동기가 운동중독과 참여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 번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운동중독,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

이. 두 번째, 생활체육을 통한 참여자들의 운동참여 동기에 따른 운동중독과 참

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생활체육을 통한 참여자들의 성별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차이 분석결

과 하위요인 중 기술발달, 즐거움, 사교의 요인에서 즐거움의 요인이 평균적인 

차이만을 비교했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중독의 차이 분석 결과 하위요인 중 감정적 애착 요인에

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지속의도 차이 분석 결과에서

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생활체육을 통한 참여자들의 연령별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차이 분

석 결과 하위요인 중 기술발달, 즐거움, 사교 요인과 운동중독의 차이 분석결과 

하위요인 중 금단증세, 감정적 애착, 운동욕구 요인 및 참여지속도 차이 분석 결

과에서 유의한 영향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 번째, 생활체육을 통한 참여자들의 최종학력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차이 

분석 결과 하위요인 중 기술발달, 즐거움, 사교 요인과 운동중독의 차이 분석결

과 하위요인 중 금단증세, 감정적 애착, 운동욕구 요인 및 참여지속도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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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 유의한 영향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네 번째, 생활체육을 통한 참여자들의 운동경력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차이 

분석 결과 하위요인 중 기술발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기술발달 요인

에서 사후검정(scheffe)을 실시한 결과 24개월 이상 참여자들이 6개월, 12~24

개월 참여자들의 비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운동중독의 차이 분석결과 

하위요인 중 금단증세, 감정적 애착, 운동욕구 요인과 참여지속의도 차이 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영향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 번째, 생활체육을 통한 참여자들의 운동빈도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차이 

분석 결과 하위요인 중 기술발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기술발달 요인

에서 사후검정(scheffe)을 실시한 결과 주 4회 참여자와 4회 이상 참여자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운동중독의 차이 분석결과 하위요인 중 금단증세, 

감정적 애착, 운동욕구 요인과 참여지속의도 차이 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영향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 번째, 생활체육을 통한 참여자들의 운동참여 동기와 운동중독, 참여지속

의도의 상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운동중독의 하위요인 중 감정적 애착, 

운동욕구와 참여지속의도는 운동참여 동기의 하위요인인 사교에 대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 번째, 생활체육을 통한 참여자들의 참여지속의도가 운동참여 동기, 운동

중독의 상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운동중독의 하위요인 중 금단증세, 감

정적 애착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지속의도 요인

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적 애착에 대해 67%이상의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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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언

  생활체육을 통한 참여자들의 운동참여 동기가 운동중독과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를 통해서 나

타난 미비한 점을 바탕으로 차후에 나올 수 있는 후속 연구에 조금 더 체계적

이며 구체적인 연구들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 번째, G광역시에 소재한 생활체육센터, 문화센터, 피트니스, 복지센터에서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종적 37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따를 수 있으며, 후속 연구

들에서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보다 넓고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18세 이상의 대상자들을 연구대상자

로 선정 하였지만 조금 더 나아가 다양한 연령층으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와 다른 차이를 밝혀내는 연구들이 추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변인으로 운동참여 동기 관련 3개의 변인, 

운동중독과 관련된 3개의 변인, 참여지속의도 단일 요인으로 구성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이 보다 넓고 다차원적인 변인들을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할 경

우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의 변인들을 보완

하며 후속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 운동참여 동기, 운동중독, 참여지속의도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선

행되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뉴스포츠와 같은 다양한 종

목분야도 추가적으로 접목시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야 하며 양적 연구방법과 같이 직접 관찰 하고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의 방법

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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