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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Women's Participation in Sports 

Activities on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Happiness

                                              

Oh, Seoung Jae

Advisor: Prof. Yoon, Oh-nam. Ph. D.

Major in Physical Education

General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ume a role theory that relieves daily 

stress through participation in sports activities of adult women living in 

modern times,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women obtained from it. 

In addition, it focuses on gaining social support, increasing self-esteem, and 

forming an individual's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participation in 

sports activities of adult women. Specifically,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 in the causal context of adult women's participation 

in sports activities, social support (colleague support),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The primary purpose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there is an additional purpose to 

support and supplement related prior research.

For this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247 people, and 

35 items were identified for general characteristics, divided into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ata processing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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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ed by performing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using 

SPSS 22.0 & AMOS 22.0, and standard values according to statistical 

processing were presented together in the explanation of the results of 

each domain.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confirmed through this study. It is pointed 

out that social support leads to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ultimately,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are direct variables to 

secure psychological well-being. In other words, the improvement of 

women's social support through sports activities creates self-esteem and 

confidence, which creates a relationship that can bring psychological 

well-being. Therefore, for a universal social life of women in the future, 

the overall survey and essential verification of restrictions should be 

supported academically, and the most difficult part should be solved first 

through a national ecological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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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스포츠활동 참여에 있어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이 존재

하였으며, 여성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배제나 남성 편향적 체육문화의 제도적 

측면에서 불평등이 만연하였다(한윤희, 2020). 스포츠는 흔히 남녀노소에 불문

하여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성질로 간주하지만, 

예로부터 한국 사회의 유교적 사상의 바탕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매칭되어 여성

의 교육 기회 및 사회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바탕을 제외하고, 더불어 스포츠

활동의 제안과 스포츠 관람 자체도 허용되지 않았던 시대도 있었다. 

하지만 1970년 여성운동의 시작과 함께 여성의 교육 평등을 주장하는 다양

한 여성주의 교육이론이 태동하면서(신미식, 2005), 스포츠활동도 여성의 스포

츠 지향점을 찾는 다양한 방식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숙자, 김양례(2001)의 

연구에 의하면 스포츠가 대중화되고 일상화되면서 여성의 스포츠 참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참여 종목 또한 점차 다양화됨으로써 스포츠에서 여

성의 위치가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통계청 자

료에 의하면 과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생활체육 참여율이 현저하게 높았으나, 

2013년부터는 여성이 더 높아지기 시작하여 2020년 현재 여성의 생활체육 참

여율은 50.8%, 남성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43.2%로 생활체육의 관심도가 여성

이 훨씬 앞선다고 볼 수 있다(통계청, 2021). 

이렇듯 여성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존재감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원동

력은 스포츠 참여를 통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고, 건전한 신체활동을 함

으로써 신체적으로는 개인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하며,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 

해소 및 안정을 통하여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사회적으로는 가정과 지역사회 

및 직장·학교 등의 화합을 도모해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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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존중감, 심리적 웰빙을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김영재, 차윤석, 

2009; 김준희, 이무연, 2009; 채한승, 이종호, 2001). 또한 스포츠를 통한 지

속적인 신체활동은 여성들에게 있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안정뿐만 아니라 건

강한 삶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며, 자기효능감과 

같은 신체적 만족과 운동정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 정신적 만족을 높게 한

다(Alfermann & Stoll, 2000). 

특히 스포츠활동 참여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지기반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

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적지지란 개인의 이웃, 가족, 친구 등 타인과의 관계속에

서 다양히 제공되어지는 여러 형태의 스트레스, 위기, 어려움, 역경 등을 극복

하여 적응하려는 요소라고 할 수 있고(김도희, 2010; Cohen & Hoberman, 

1983), 아울러 타인들로부터 제공되는 자원을 의미하는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지닌 모든 사회적 관계 내의 지지적인 대인관계를 의미하고, 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대인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객관적 지

지와 개인이 자신의 실제적인 대인관계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각하는지를 

파악하는 기능적 차원의 사회적지지가 있다(박수민, 2009; 이금옥, 2011; 한

윤희, 2020, 재인용).

이렇듯 여성의 스포츠활동 참여를 통하여 증가한 사회적지지는 여성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애정, 자존감, 정체감, 그리고 안

정감 등과 같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 

경험하는 심리적인 부적응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박

수민, 2009). 성인 여성의 스포츠활동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포

츠활동을 통해 만족을 나타내는 연구(강정묵, 2005; 이애리, 2005; 양혜진, 

2016; 최만집, 김성수, 2010; 차운성, 2003), 스포츠활동을 통해 심리적 영향

을 나타내는 연구(김동아, 2020; 김여진, 2017; 남영서, 2011; 동환, 2016; 

송지형, 2006; 윤원정, 송진섭, 2019), 스포츠활동을 통해 사회적 존재감과 사

회적 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미정, 2006; 김양례, 허현민, 1999; 

김양수, 2018; 이은영, 이경준, 2016;) 등 여성의 스포츠활동 참여를 통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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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요소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나타내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볼 때 여성의 스포츠활동 참여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 분

석하는 연구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겠으나, 스포츠활동 참여가 성인 여성들의 

사회적·정서적 요건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고 지속시키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기반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여성의 사회적 위상과 지위가 

상당히 높아져 사회적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여러 관계 속에서 여성

의 스포츠활동 참여를 통하여 인적 자원인 사회적지지 속 동료지지는 어떻게 

작용하며, 심리적 영향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자세히 연

구해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과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자아개념은 자아 정체를 말

하고 인지적인 측면이라면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 안정감을 나타

내며 정확한 자아개념에 기초한 개인적 가치로 감정적인 측면을 말한다(남인

숙, 2008). 

이렇듯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에게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시대적 

상황, 개인적 일탈, 다양한 병리 현상 등 개인적 핸디캡에 대한 불만을 필두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 상실과 같은 자기 삶을 저해하는 현상이 점점 심화하

여가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의 발달, 여성의 사회적 위치의 평등성이 점점 대두

되면서 건강과 여가에 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여 부정적 현상을 극복하려 노

력 중이고, 경제적 풍요로움을 기반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을 줄이고 여가

활동을 즐기려는 추세이다(심재영, 1999). 

특히, 신체활동을 바탕으로 한 여가활동은 단순한 신체 건강의 유지나 증진

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소극적 차원에서 벗어나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

는 능동적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오락적 사회심리적 기능을 포괄하는 재창조적 

활동으로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권영환, 1993). 이렇듯 여성들에게도 신체활동

을 통한 건강함의 유지는 신체적 발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태도, 

행동,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더 나아가 긍정적인 측면에 자기만

족에 대한 행복한 삶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스포츠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 4 -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스포츠활동 참여를 통하여 자아존중감을 느

낄 수 있고, 자아존중감을 통해 심리적 측면으로 가는 인과관계의 구성요소 연

구(박태희, 이종경, 2016; 심재영, 1999; 정재춘, 2013; 정성필, 오현준, 

2018)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가 스포츠 활동은 보다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통

해 자기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생활이 활력소로 작용

하며(이건미, 2002), 지속적인 참여로 인해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 수 있다는 

매력에 심리적인 만족감도 얻을 수 있고, 긍정적인 개념 형성에는 물론, 자신감 

및 자존감을 증진하는 행동 요인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양혜진, 2016). 

아울러 성인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심리적 행복감은 만족과 같은 개

념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Andrew & Whitney(1976)는 심리적 행복감을 

정서적 행복감의 차원인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극복하는 긍정적인 기분 또는 

감정 상태로서 안정적이고 항상 우선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것이 

생활 만족과 결합한 형태를 심리적 행복감이라고 하였다. 

또한, Alfermann & Stoll(2000)은 스포츠활동 참여와 심리적 행복감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스포츠 참여와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 체력적 부분과 

총체적 자아와 긍정적인 심리적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요인 간 유의한 인과관계

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의 삶 속에 스포츠활동 참여는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사회적지지를 얻으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중요한 역할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주로 청소년과 노인 계층의 스포츠활동 참여를 통해 얻어지는 사회

적지지의 변화로 개인의 심리적 영향에 긍정적 시너지를 얻는 연구가 주를 이

루었고, 여성의 사회적지지 기반을 통해 자아존중감으로 연결되는 인과관계의 

연구들은 주로 여성으로서의 상처, 자립, 양육 등에 비중을 둔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는 것을 볼 때, 사회적지지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아존중감, 그리고 행복감

의 과정에서 성인 여성의 스포츠활동 참여를 통해 더욱더 능동적이고 적극적 

참여의 전개가 필요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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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스포츠활동 참여가 성인 여성들의 사회적·정서적·심리적 요건에 어떠

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기반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논리와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성인 여성의 스포츠활동 참여

를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지지 기반이 여성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이끌어내는 긍

정적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심리적 안녕감을 느끼듯이, 본 연구에서는 성인 

여성의 스포츠활동 참여,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심리적 행복감의 인과적 맥

락에서 각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인 여성의 스포츠활동 참여의 저변 확

대와 스포츠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

하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기대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대를 살아가는 성인 여성의 스포츠활동 참여를 통해 일상의 스

트레스를 완화해주는 역할론을 담당하고, 그 속에서 얻어지는 여성의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한 연구이다. 또한 성인 여성의 스포츠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적지

지를 얻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며, 개인의 심리적 행복감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인 여성의 스포츠활동 참여, 사회적지지(동료지지), 

자아존중감, 심리적 행복감의 인과적 맥락에서 각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인 여성의 스포츠활동 참여의 저변확대와 스포츠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를 지지하고 보완하는 데 추가적인 목적이 있다.



- 6 -

3. 용어의 정의

1) 스포츠활동 참여

스포츠활동 참여는 능동적인 신체활동의 표현이며, 다양한 개인의 상황에서 

한 가지 이상 스포츠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하여 여러 가지 관계 형성에서 사회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개인의 스포츠활동 참여는 내적 자아의 행위이며, 인과관계 측

면에서도 매우 다양성이 존재하고 참여자 신체적인 특성, 개성, 의지, 감정 등

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여성의 스포츠활동 참여에 대

하여 기간, 강도, 빈도로 구분하였다.

2)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여러 인간관계에서 물질·정서적으로 다양하게 형성되는 스트

레스를 관리하며, 또한 역경, 위기, 어려움 등을 극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

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박지원(1985)은 사회적지지란 개인에게 있

어 직장 안에서 사회적지지자인 동료, 상사와 직장 바깥의 사회적지지자인 가

족, 친구, 친척, 이웃 등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도움 및 자원 모두

와 구성요소를 논하였다. 최근 여성의 사회생활의 지위와 위치가 높아져 여러 

동료와의 인과관계 형성을 볼 때,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지지 요인 중에서 사회

생활 속 인적 네트워크 중요성을 인식하여 직장동료의 지지로 구성하였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 Esteem)은 자아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이자,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이며,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Rosenberg, 1965).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긍정

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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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리적 행복감

심리적 행복감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에서부터 자신의 생활에 의미, 성

취와 책임감이나 목적 등을 느끼며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느

끼며 낙천적이며, 긍정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이재

주, 2010),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즐거움과 자신감으로 심리적 행복감을 

세분화하였다.

4. 연구의 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성인 여성의 스포츠활동 참여가 사회적지지(동료지지), 자아존중

감(긍정적, 부정적), 심리적 행복감(즐거움,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 분

석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먼

저 독립변인인 사회적지지는 여성의 사회생활 영위를 위한 동료지지의 일환으

로 단일요인으로 설정하였고, 매개변인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

정적 자아존중감으로 설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인 심리적 행복감은 

즐거움 행복감과 자신감 행복감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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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관계 및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는 성인 여성의 스포츠활동 참여가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 분석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연구모형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이론적 관계

최근 여성의 사회적지위와 양성평등 교육 등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예전의 

모순된 여성의 사회 구조적 위치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감을 알 수 있고, 

그로 인해 여성의 직업군 또한 다양한 직종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여성들 또한 사회생활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중요성을 인식하여 직장동료, 상

사 등 사회 속에서 함께 생활해야 하는 조직 체계 속에서 서로 상호의존을 통

해 동료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끌며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

는 곧 여성이 사회생활의 영위에 직·간접적인 동료의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형

성하게 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김은화(2004)는 사회적지지가 자아존중감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사건 발생을 

방지해주고, 부정적 사건에 직면한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계속 유지해주며, 사회

적지지는 자아존중감을 직접 고양함으로써 스트레스 사건의 부정적 효과를 완

화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Cohen & Wills(1982)은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

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에 대한 지각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으로 영향을 끼치며 심리적 적응에 유익한 영향을 주며, Sandler, Miller, 

Short & Wolchik(1989)의 연구에서도 사회적지지가 자아존중감을 고양하고 

내적 통제성을 증가시키는 매개과정을 통해 개인의 스트레스를 완충시킨다고 

정의했다. 윤미숙(1999)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수준과 자아존중감 정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 그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자아존중감은 

사회적지지를 이용해 형성되어 발달 되어질 수 있고 가정 및 주변환경 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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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적극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정의했다. 

한편, 사회적지지 중 동료지지에 관한 요인에서 이현희(2020)는 동료의 지

지는 직장 내 자아존중감을 높여 분노 조절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여 

동료지지의 긍정적 역할을 보고하였고, Staple(1985)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

언트의 관계에서 동료의식을 가지면 자아존중감이 증가한다고 하여 동료의식에 

대한 영향력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이유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스포츠 활동을 통한 사회적지지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연구결과(김주영, 2013; 이홍구, 1998)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회적지지 

및 동료지지는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회적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Ⅰ. 사회적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동료지지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

가설 1-2 동료지지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부(-)의 영향

(2)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행복감의 이론적 관계

심리학 영역에서 자아존중감은 긍정적·부정적으로 분류되어 표현되고 있으

며,오성현(2010)은 자아존중감은 규칙적 운동을 통해 향상되며 자아존중감의 

향상이 인간의 정신적 건강과 복지 향상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Sonstroem(1984)은 운동이나 신체활동이 신체 

능력을 증진해 신체에 대한 지각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고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킨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원진(2010)은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행복감에 대

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행복감의 하위변인에 높

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김진혜(2011)의 교양체육에 참여하는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행복감은 높은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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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났다.

또한 박아청(2008)의 한국 청소년의 심리적 행복감에 위협적인 요소에 관한 

연구에서 심리적 행복감에 가장 중요한 변인 가운데 하나로 자아존중감이 제시

되었다. 아울러 스포츠 활동을 통한 변인들 속에서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행복

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스포츠 참여는 건강상태와 직결되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주고 향상된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행복감에 기여한다고 하였고(백원

칠, 김수겸, 2004; 이원진, 2010),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도 사회

적지지 자체만으로는 행복감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미비하나 자아존중감을 통

해서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떄문에 행복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자아존

중감인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정의하였다(정은주, 황해익, 2016).

특히,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장성운(2017)은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유능감, 쾌

락적 즐거움, 자아실현감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어 긍정적 자

아존중감이 심리적 행복감의 모든 영역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박인애(2018)의 연구에서도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행복

감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어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긍정적 자아존중

감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Ⅱ.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즐거움 행복감에 정(+)의 영향

가설 2-2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자신감 행복감에 정(+)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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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행복감의 이론적 관계

평가적·감정적 요인 모두를 고려해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이나 부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본인의 능력, 성공 가치, 

능력 등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Rosenbeg(1965)는 자

아존중감이 낮아진 사람이 불안정함으로 인해 스트레스, 우울, 신경증 등의 정

신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대인관계가 좋지 않고 자신감이 결여 등으

로 새로운 도전을 꺼리거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박인애(2018)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행

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 정리되어있고, 특히 정미선, 정진욱(2020)

은 노인 여성의 무용몰입이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변인의 부정적 자존은 무용몰입 변인과 심리적 행복감의 

변인 간에 부적 상관관계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장성운(2017)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서 유능감, 쾌락적 즐거움, 자아실현감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결

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였다. 

가설 Ⅲ.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즐거움 행복감의 부(-)의 영향

가설 3-2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자신감 행복감의 부(-)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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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현대를 살아가는 성인 여성의 스포츠활동 참여를 통해 일상의 스

트레스를 완화해주는 역할론을 담당하고, 그 속에서 얻어지는 여성의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한 연구이다. 또한 성인 여성의 스포츠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적지

지를 얻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며, 개인의 심리적 행복감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전국의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계획하지 못하고 광주광역시의 성인 여

성으로 임의 선별 분류함에 따라 결과에 대한 지역적 한계가 예상된다.

둘째, 성인 여성의 스포츠활동 참여를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심리적 행복

감 요인들을 본 연구에 맞게 구성하였지만, 선행연구와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일회적으로 실시한 횡적 연구로써 조사 시점에 따른 제한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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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스포츠활동

1) 스포츠활동의 정의

스포츠활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희성을 필두로 놀이나 

게임이 가지고 있는 흥미, 재미, 승부 등의 구성이 특징적으로 내포되어있지만, 

근본적으로 놀이와 게임과는 또 다른 별개의 영역으로 신체활동의 비중이 커진

다는 점에서 놀이나 게임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신재후(2004)는 

스포츠는 인간에게 필요한 운동을 보다 흥미 있게 더욱 강화하여 미화한 것으

로서 인간의 본능적 신체활동이 기반이 된 것이라고 하였다. 즉, 스포츠의 정의

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하였고 그 다양한 변화로 인해 스포츠에 대한 정의

를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연구자의 공통적인 부분은 스포츠가 경쟁

적, 신체 활동적, 제도화된 활동이라는 점이며(송홍석, 2019), 오늘날의 스포

츠는 단순히 신체활동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활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문화적․사회적 가치를 가진 문화로 인정받고 있다(이유리, 

2017).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적 상황과 과학기술 발달의 산물로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활동 영역에 여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삶의 질 수준 향상으로 스포츠활동의 보편화 및 대중화 현상을 촉진

하여 자연스러운 발생으로 스포츠활동을 즐기는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스포츠활동은 생리학적으로도 효과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규칙

적인 생활체육 활동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질병

을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건강행동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으며(김영호, 

2005), 아울러 이런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생활체육은 현대인이 삶의 질적 향

상이나 행복의 추구를 위하여 참여하는 사회문화적 활동 중 가장 보편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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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곽지영, 2009). 

이처럼 생활체육에 대하여 수행된 여러 연구의 보편적인 결론은 일정 기간과 

빈도의 적당한 양과 질의 운동이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

고(1997, 강신욱), 신체 운동이 성인들의 자긍심과 상쾌감 및 활력감 등의 긍

정적인 정서를 증진하고, 불안, 노여움, 의기소침, 긴장 등의 부정적인 정서들

을 감소시키며, 아울러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임상학적 연구는 유산

소 운동 및 무산소 운동이 심리치료와 마찬가지로 우울증을 격감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North, McCullagh & Tran, 1990).

스포츠활동의 광범위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Lawther(1972)는 스포츠

는 즐거움과 여가의 선용을 위하여 활동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으로 일정한 형

태나 규칙에 따라 수행되는 다소 활발한 신체활동이라고 하였고, 

Edward(1973)는 스포츠는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전통과 역사가 있으며 명시

적인 규칙에 따라 주어진 일정한 범위의 신체적 노력을 강조하였고, 상대 집단

을 이김으로써 원하는 유․무형의 가치를 획득하여 목표로 삼아 조직화한 단체

를 대표하거나 단체에 속해있는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이라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여가의 가치를 중요하게 평가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국민의 여

가 의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김효경, 2002; 최석환, 2009; 한지훈, 

2014; 차운성, 2017, 재인용). 여가에 대한 의식 변화로 인해 다양한 여가활

동이 나타나고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신체활동, 즉 스포츠와 관련된 활동이 차

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차운성, 2017). 이처럼 스포츠는 

유대감 및 친근감을 생성시켜 강한 연대 의식, 우애, 소속감, 친밀감 및 친교의 

감정을 유발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유명신, 2014), 스포츠 본래의 고유 

활동과는 무관하지만, 사교활동, 연희, 여흥 등과 같은 스포츠의 부수적 활동에

서도 친밀한 유대 감정을 한층 더 제고 시키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된

다(김광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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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림 2>와 같이 Kenyon(1969)은 스포츠활동의 개념과 특성을 다

면 모형에 의한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그 척도의 범주 내용 속에 태도는 잠재

적이고 관찰할 수 없으며, 복합적이지만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특별한 대상에 

대한 감정의 방향과 강도 모두를 반영하는 상대적이고 안정된 경향이라고 정의

하였다. 즉, 신체활동의 가치를 건강 및 체력을 향상시키고 고행을 극복하게 하

는 여러 심리적 정신적 의식을 내재하고 있으며, 미적 경험을 통한 다방면의 

사회적 경험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모티브가 된다.

2) 스포츠활동의 사회화

스포츠활동의 영역은 사회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를 사회적 관

점에서 바라보면 집단규범 속에서 형성되는 동일화를 내재화 시켜 사회 속에서 

일원화되어가는 과정이라 표현할 수 있고, 심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심리적 요소 중 사고, 의지, 행위 등과 같은 요소를 주관하는 

자아를 형성시켜 기본적으로 내면에 밀집된 욕구를 분출하는 또 하나의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 

임번장(1998)은 일반적인 사회화는 가치, 태도, 규범를 전달하는 방법과 인

성의 발달 부분인 두가지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며 대상자의 일생을 통한 

전체 과정을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윤상영(2002)은 스포츠

출처 : 박혜정(1998)

그림 2. Kenyon의 신체활동에 대한 개념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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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의 개념은 크게 스포츠로의 사회화(Socialization into sport)와 스포츠

를 통한 사회화(Socialization via sport) 및 탈사회화(Desocialization from 

sport)로 구분하여 스포츠가 가지는 사회화의 구분을 나열하였고, 

Leonard(1984)는 스포츠사회화의 역할에 관한 구분으로 강화, 코칭, 관찰학습

의 세 가지 개념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사회학습이론에 관하여 개인이 사회적 

행동을 습득하고 수행하고 있는지를 밝히려는 이론이며 여기에서는 스포츠 역

할학습에 이해에 접근하기 위하여 3가지 개념을 주로 사용하였다<그림 3>.

특히 사회적 여건에 맞는 스포츠 활동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을 통한 심리적 만족감의 증대 및 스포

츠 활동을 통해 유희를 촉진해 몸과 마음의 즐거움의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곽지영(2009)

그림 3. 사회화 과정의 3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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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의 스포츠 활동 변화

여성의 스포츠 활동 변천사에 관한 기록은 기원전 3500년 고대 그리스의 여

성 스포츠 활동에 관한 벽화가 발견되고, 지중해 크레타섬의 여성들은 농경, 길

쌈, 도기 제작 등 가업에 남자와 함께 종사했을 뿐 아닌 마차를 몰고 사냥도 

하였으며 황소 타기, 투우, 전차경주 등의 스포츠에 탐닉하였다(김인숙, 

1987). 그러나 중세 시대로 이르러 스포츠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으로 오랫

동안 여성의 신체는 스포츠 활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간주되어졌으며 특

히 성역할 고정관념과 결부되어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배제되었다(한윤희, 

2020). 윤지희(2003)의 연구에 의하면, 중세 시대의 여성이 스포츠 활동 참여

에 관한 편견과 차별이 난무한 이유는 첫째, 스포츠는 여성의 인체에 해롭다는 

인식이 팽배했고 둘째, 여성은 남성만큼 스포츠에 진정한 흥미를 느끼지 못한

다는 인식이 존재했으며 셋째, 여성은 스포츠에 진정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는 인식이 잔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오면서 여권 신장으로 

여성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00년 제2회 

파리올림픽 대회에 공식적인 국제경기에 여자 선수들 참가가 있었다(차운성, 

2003). 또한 1970년대 여성운동의 시작과 함께 정치·교육·경제적인 면에서 

향상되었으며, 스포츠 활동 영역에서도 여성의 스포츠 활동 지향점을 찾는 다

양한 방식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성 차별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서구의 

1970년대 페미니즘의 발전과 더불어 참여기회 확대를 주장하며 대두되기 시작

했고, 1980년대로 이어져서는 이러한 평등을 확고히 하기 위한 토론을 하며 

범국가적인 국제적 모임을 통해 자유롭게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확대될 수 있

도록 노력하며 진보하였다(조성식, 1994). 특히 과거 여성들은 우리나라의 전

통적인 관습과 사회 통념상 사회 경제활동으로부터 격리된 생활이 강요되었으

나(박노열, 1989), 현대의 여성은 자녀 수의 감소, 가사의 질적 변화와 가사량

의 경감, 그리고 평균 수명의 연장 등에 의한 생활주기의 변화를 기반으로 비

교적 풍부한 여가시간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김영범, 2005). 근대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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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과거에 억눌렸던 통제가 주체적 자아가 정립되고 사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현대에 이르

러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여성의 생활방식과 의식, 지위에 있

어서 상당한 혁신이 일어남으로써 여성의 스포츠 활동은 이제 일상생활과 관련

하여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었다(임번장, 1985)

4) 스포츠활동 참여 형태

스포츠 참가는 빈도, 강도, 기간과 같은 참가의 정도에 따라서 일상적 참가, 

주기적 참가, 일탈적 참가, 능동적 참가, 소극적 참가 또는 비참가로 구분할 수 

있다(Kenyon & Schutz, 1970). 스포츠 참여의 형태는 가장 크게는 직접 참

여자, 간접참여자로 구분되며, 양쪽 참여자의 목적을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경우는 참여하는 스포츠 그 자체를 즐김으로써 건강을 증진하거나 여가를 활용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극단의 경우는 명예를 얻거나 참여를 통해 돈을 벌

기 위한 경우가 있다(장현석, 2002). 

한편 김경식(1996)의 연구에서는 참여 빈도, 시간, 강도의 적절한 조율정도

는 특정 스포츠 상황에 따른 각 개인의 개별적 관여 지표로 보여 질 수 있으

며,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정도의 빈도나 시간, 강도로 스포츠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 유형 또한 달라진다고 하였다. <표 1>은 참여 형태로 본 분류

이다.

참여 형태 내용

능동적 참여 실제 경기에 직접 참여

수동적 참여 관람 및 경기에 간접적 관여

인지적 참여 개인적 감정, 태도 만족감, 부람족 정도 나타냄

정의적 참여 특정 선수나 팀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

출처 : 윤보연(2002)

표 1. 스포츠 참여 형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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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스포츠가 대중문화의 메카로 자리 잡으면서 스포츠 관람, 참여, 

관여 등과 같은 능동적·수동적인 형태로 발전되어 왔는데, 이에 정남주

(2020)는 스포츠 참여 형태는 협의의 개념으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신체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광의의 개념은 개인이 신체활동에 직접 참여함은 

물론이고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거나,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과 스포츠 활

동에 관련된 정보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고 했으며, 김동욱(2004)은 참여 정도

란 참여 빈도, 참여 시간, 참여 강도를 의미하며, 참여 빈도는 개인이 얼마나 

스포츠 활동에 자주 참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하며, 참여 시간은 개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에 투입되는 시간적 소모를 말하고 있고, 참여 강도는 개

인이 직접 참가, 개입, 몰입하는 정도를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향력

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는 각 요인에 따라 참여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참여 빈도, 참여 

시간, 참여 강도에 따라 기본적으로 참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아울러 <표 2>는 참여 정도에 따른 분류표이다. 

Kenyon(1969)는 <표 3>에도 나와 있듯이 스포츠 참여 형태를 인간의 외면

적․내면적 행동 차원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여 참여 내용의 특성에 따라 행동

적 참여․인지적 참여․정의적 참여로 구분하고 스포츠 참여의 역할에 의해 참가

자, 생산자, 소비자로 세 분하고 있다(이지환, 2004, 재인용). 

참여 정도 내용

참여 빈도 특정 개인이 스포츠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 파악

참여 시간 특정 개인이 스포츠활동에 참여한 시간의 정도

참여 강도 특정 개인이 스포츠에 직접 참가, 개입, 몰입하는 정도를 정의

출처 : 김동욱(2004)

표 2. 스포츠활동 결정에 따른 참여 정도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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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지지

1) 사회적지지의 개념

사회적지지(Socal Support)의 사전적 의미는 타인에 의해서 도움이 이루어

지는 과정(Process)을 의미하여, 지지(Support)란 무엇인가를 잡고 버티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목숨, 지위 등을 부지하여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양재원, 

2021). 인간관계의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 관계성의 가치수준을 나타내고 가

늠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박상영, 2016). 

박지원(1985)은 여러 가지 변수요인 중 사회적지지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인간이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해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얻게 되는 것 중 

하나이며, 이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신체활동은 주변 동료·가족·친지 등의 지지가 더해질 때 

강화되는 특징을 보이며, Leslie, Owen, Salmon, Bauman, Sallis와 

Lo(1999)의 연구에서는 호주대학생 약 3천 명을 대상으로 운동과 관련된 사

회적지지와 지난 2주간의 운동량을 조사한 결과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은 학생

이 운동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준, 2006).

참여 형태 내용

행동적 참여
개인이 스포츠나 생활체육 참여나 관람자로 스포츠 소비자

임무를 수행하는 참여형태

인지적 참여
방송, 대화, 학교 등을 이용해 스포츠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

는 참여형태

정의적 참여
실제 참여는 하지 않으며 간접적으로 스포츠나 그에 따른 가

치에 태도나 상황에 따른 감정적 태도를 표출하는 형태

자료: 이지환(2004)의 연구 연구자 정리

표 3. Kenyon의 스포츠 참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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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소

사회적지지는 가족·동료·친구로부터 받는 인간관계에서만 소통되는 개념은 

아니다. 홍승범, 박혜경(2013)은 애완동물과의 유대관계와 애완동물이 주인에 

대해 갖는 헌신적인 행동과 태도까지 사회적지지에 포함하여 더욱 폭넓은 시각

에서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성향이나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House, 1981), 여인주(2015)는 사회적지지는 폭넓은 시

각의 다원적인 개념과 맥락을 포함하여 여러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특히, Cohen & Hoberman(1983)은 사회적지지의 유형을 네가지 유형으

로 세분화하였는데 소속감, 자기존중감, 평가적, 유형적으로 사회적지지를 나누

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박지원(1985)은 사회적지지 개념의 구성요소로 사회적 지지망, 지지 형태, 

지지 욕구 등의 세차원을 모두 포함했으며, 사회적 지지망의 차원은 구조적 속

성과 기능적 속성, 그리고 지지 형태의 차원에서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리적 지지의 네 가지 지지행위를 구성하였고, 지지 요구차원은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 관계에서 느끼는 유대감,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으로 규정하였다(이재은, 2008, 재인용). 또한, 홍미라(2020)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지지 요인 중에서 인적 자원의 요소를 분류하여 직장동

분류 유형

소속감 지지 여가를 타인과 함께 보내는 것

자기 존중감 지지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높이 평가되고 수용되고 있는 정보

를 말함

평가적 지지 문제 발생 시 대처 가능토록 타인으로 듣는 정보나 충고

유형적 지지 경제적, 물질적 도움에 대한 출처가 있는 것을 의미

표 4. Cohen & Hoberman의 사회적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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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가족, 친구로 규정하여 하위요인을 구체화 시켰으며, 이경자(2018), 이승

금(2016)의 연구에서는 더 세분화하여 사회적지지의 구성 중 동료지지에 관하

여 내용을 구체화 시켰다. 이렇듯 연구자마다 추구하는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소

들이 각각 다르며, 평가의 기준도 다른 것은 환경적인 기준이 다르고, 서로의 

상호관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Cobb(1976)은 사회적지지의 구성을 정서적 지지, 존중적 지지, 관계망적 지

지로 정의하였고, Caplan(1979)은 객관적 지지 대 주관적 지지의 모습과 실제

적 지지의 모습, 그리고 심리적 지지로 구성하였으며, kaplan(1981)은 정서적 

지지를 신뢰, 애정, 감정이입, 친밀감으로 세분화하였으며, 평가적 지지를 수용, 

긍정적 자기평가로 나누었고, 정보적 지지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

할로 판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물질적 지지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말

하였다. 또한, Cohen & Hoberman(1983)는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

적 지지, 동료적 지지로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소를 논하였며, 특히 대표적으로 

House(1981)는 정서적 지지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애정, 친밀감, 신뢰 등의 

행위고, 정보적 지지는 상황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며, 도구

적 지지는 물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이고 평가적 지지는 칭찬과 존경 

등의 평가 행위를 말한다고 하였다(양은경, 2019, 재인용).

연구자 구성요소

Cobb(1976) 정서적 지지, 존중적 지지, 관계망 지지

Caplan(1979) 객관적 지지 대 주관적 지지, 실제적 지지, 심리적 지지

Kaplan(1984)

정서적 지지(신뢰, 애정, 감정이입, 친밀감)

평가적 지지(수용, 긍정적 자기평가)

정보적 지지(상황에 대한 정보)

물질적 지지(물질과 서비스 제공)

House(1981)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도구적 지지, 사

회적 지지

Cohen &Hoberman(1983)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동료적 지지

표 5. 연구자별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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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료 지지의 정의

기본적으로 동료 지지란 동료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회적지지로, 동료에 의해 

부여받는 유·무형적 자원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 속에서 직무만족으로 이어져 

직무적 상황에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 환경에서 주요한 요인

으로 작용한다. 

이종호, 허희영(2012)은 조직행동 분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료지지는 

동료의 지원에 따라 정보나 업무의 대한 협조, 정서적 공유를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검증을 하였고, 김윤지(2017)는 유아 교사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에서 동료 교사와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는 서로의 입장을 공감하고 의

견을 교환하거나 문제해결에 대해 협의를 하는 등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사회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조장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

에서 유아 교사는 정서적지지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지지를 받아 

반성적 사고를 통해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하은옥, 황해익, 2003). 

아울러 Bhagat(1983)은 동료가 자신을 염려하고 관심이 있음을 알게 되고, 

사회적, 감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을 지각하게 되면, 이들은 직장 내에서 직

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일 것이며,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게 한다고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동료지지는 직무와 직·간접적인 문제에 있어서 동료가 도움을 주

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조직 내 동료로부터 물적, 인적,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

을 경우 동료와의 공식 및 비공식 관계에 따라 직무성과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고 하였다(이승금, 2016). 

상사나 동료는 구성원의 업무를 이해하고, 다양한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줄 

수 있으며(Ray & Miller, 1994), 직무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완충자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House, 1981; Cohen & Sym,1985). 아울러 

동료지지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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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아존중감

심리학 사전에서도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부정적으로 표현 되어질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중요하고 능력을 갖춘 소중한 사람으로 믿는 정도로 정의 하고 있

다(박미현, 2008).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태도에서(능력, 중요성, 성공 여부) 

가치기준에 대한 개인적 평가와 판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Coopersmith, 

1967),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자신을 존중하며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동시에 자신이 한계를 인식하며 성장을 예상하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하였다

(Rosenberg, 1965). 이는 곧 자아존중감의 요인을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

인으로 구분 지어 정리할 수 있는데,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요인은 다른 사람과 

같이 나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좋은 성품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태도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는 나에 대해 대체로 만

족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여러 석학에 의해 자아존중감이 주제로 많이 다루어져 왔으며, 

이런 방향은 자아존중감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내면의 기본 동기, 정신건강, 자

신의 태도 및 판단과 관계가 크기 때문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 외에도 자

신감, 자기평가, 자아정체감, 자기존중감, 자기존경, 자기수용, 유능감 등과 같

연구자 구성요소

Ray & Miller(1994)
상사나 동료에 의해 행하여지는 긍정적 도움 행위로 업

무를 이해하고 다양한 정신적·물질적 형태의 이로움

Mead et,al(2001)
존중과 공유된 책임감, 어떠한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서로의 동의의 원칙에 기반이 되는 행위.

박지원(2014) 상사나 동료에게 정서적·정보적 지원을 받는 행위 포괄

이승금(2017) 직무 관련 문제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회적지지 정도

표 6. 동료 지지 학자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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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용어들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 자아개념은 자아존중감과 

가장 혼용되어 사용되는 개념이다(이순재, 1994). 박미현(2008)은 자아존중감

을 하나는 개인의 능력으로 두 번째는 사회적 수용으로 형성되는 두 가지 요인

으로 알 수 있다고 하였고, 이는 사회적 상황에 따른 변화와 함께 개인에게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이 내포되어있다. 또한 Tajfel(1985)는 자아존중감의 개념

을 자아(self)라고 하였으며, 이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어

온 개념 중 하나이며, 자아와 함께 쓰이는 단어로는 자신(ego), 자의의식(self 

knowledge), 자아정체성(self identity), 자아 이해(self understanding), 자

아상(self knowledge), 자아존중감(self esteem) 등의 용어로 사용되었다.

L'Ecuyer(1981)의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을 비롯한 자아존중감에 대해 <그림 

4>와 같이 구분해 자아존중감이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으로 근원적 개념으로 자

아개념 일부라고 보았다. 이는 물리적 자아를 신체 자아와 소유 자아로 구분하

였으며, 인격적 자아를 자아상과 자아정체성으로 구분하였고, 적응적 자아는 자

아존중감 및 자기 활동성과 편견으로 나누었으며, 사회적 자아를 사회적 활동

성과 타인에 대한 견해로 구분 지어 정리하였고, 비(무) 자아를 타인이 자신에 

대한 견해로 해석해서 구분 지었다.

출처 : 김충언(2010)

그림 4 L'Ecuyer의 자아개념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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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리적 행복감

Neulinger(1981)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어졌으며 매일 생활하는 움직임 즉,  

활동으로부터 기쁨과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 가치 있다고 여기

며, 낙관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정현, 2018, 재인용).

행복이 주는 어감은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기쁨과 거기에 부합된 만족을 느끼

는 주관적인 심리적 상태라 말 할 수 있다(오은정, 2009). 

Diener(1984)는 행복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외적 규범적 정의의 형태, 내적 

정서적 정의 형태, 내적 주관적 정의 형태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으며, 

구체적인 유형 구성은 <표 7>과 같다.

심리적 행복감이란 용어는 각양 각층에서 명확한 정의나 개념적 역할 없이 

개인적 삶의 질 향상, 심리적 안녕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주관적 행복감 등을 

통한 만족감과 같은 개념으로 함께 쓰이고 있다.

심리적 행복감의 영역은 여러 생활 속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스

포츠 활동 참여를 통한 심리적 행복감은 포괄적으로 운동 참여로 갖게되는 삶

의 질에 대한 만족도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운동 참여 자체에서 오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라고 할 수 있다(김소연, 2006).

윤재원(2005)에 의하면 심리적 행복감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고 관련 변인을 

규명하고자 다양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론적 접근하였고, 이러한 접근들은 성향

유형 내용

외적 규범적 정의 유형

외적인 기준(미덕, 신성함)과 같은 기준에 의해 정의

되며 개인이 속한 사회나 문화가 행복을 가치 체계에

따라 측정

내적 정서적 정의 유형
감정에 기초를 두며, 부정적 감정보다 긍정적 감정이

우세

내적 주관적 정의 유형
개인의 판단 기준에 근거해 행복을 결정하며 생활만

족의 개념

표 7. Diener의 행복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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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하향적, 성격적, 성취적, 판단적 접근으로 구분 지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8>과 같다.

스포츠 활동을 통한 행복한 즐거움의 바탕은 사람들이 운동 후 반복하여 갖

게되는 정서적 반응 중 하나가 쾌락적 즐거움(hedonicen joyment), 감정 호

전 현상(feel better phenomenon)이며, 이는 곧 욕구 충족에 수반되어 나타

난 유쾌한 감정의 도취와 만족감으로 표현할 수 있다(양명환, 1998). 

유형 내용

상향적 접근
행복은 즐거움 혹은 괴로움의 시간과 종합함으로써

경험하는 주관적인 상태를 의미.

하향적 접근
행복은 행복한 느낌 자체라기보다는 행복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결정.

성격적 접근
행복의 안정성이 외향성과 신경성에 의해 기인 된다

고 봄.

성취적 접근

End-point 모델이라고도 부르는데 행복은 목적을 달

성하거나 요구나 소망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면 온다

고 보았는데, 이 모델은 행복에 필요한 조건 혹은 최

종목표를 제안하고자 하였고, 상향식 접근에 속하는

이론으로 볼 수 있음.

판단적 접근

행복은 현재 조건과 기준 간의 비교로 결정된다는 견

해로써 현재 조건이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행복을 느

낀다는 주장

표 8. 심리적 행복감 접근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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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성인 여성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 분석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로서, 구체적인 연구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 스포츠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성인 여성을 상대

로 모집단을 선정하였다. 

이에 연구에 필요한 구체적인 연구 절차 및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본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2년 1월 4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약 

2개월)이며, 본 연구에 맞게 진행된 조사 방법은 비확률표본의 편의추출법

(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고, 설문지 작

성은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를 통해 자기평가기입법(self adminisstration 

method)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스포츠 사회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연구

가 있는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2인과 체육학 전공 교수 1인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설문지를 최종 작성하였다. 

설문조사는 본 연구자와 함께 조사 경험이 있는 보조연구자 3명이 직접 스포

츠센터(6곳), 요가(3곳), 필라테스(3곳)를 방문하여 설문조사의 내용을 성인 

여성 대상자에게 꼼꼼히 설명한 후 설문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설명회에 참석하

지 못한 성인 여성에게는 별도의 설문조사와 관련된 설명 안내문을 설문지와 

함께 동봉하여 배포 후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총 12곳의 센터에서 260부의 표본을 추출하였고, 설문 

기재 방법의 잘못이나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된 13부를 제외한 총 247부

(95%)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고,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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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표 9>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표본의 특성은 연령 20대 76명(30.8%), 30대 

77명(31.2%), 40대 45명(18.2%), 50대 이상 49명(19.8%)로 나타났으며, 

학력에서는 고졸 66명(26.7%), 전문대졸(재학생포함) 48명(19.4%), 대졸(재

학생포함) 116명(47.0%), 대학원 재학 이상 17명(6.9%)으로 조사되었다.

스포츠 활동 참여 기간으로는 1개월~6개월 28명(11.3%), 6개월~1년 미만 

특성 구분 빈도(명) 구성비(%) 계

연령

20대 76 30.8 30.8

30대 77 31.2 61.9

40대 45 18.2 80.2

50대 이상 49 19.8 100.0

학력

고졸 66 26.7 26.7

전문대졸(재학생포함) 48 19.4 46.2

대졸(재학생포함) 116 47.0 93.1

대학원 재학 이상 17 6.9 100.0

스포츠활동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28 11.3 11.3

6개월 이상~1년 미만 37 15.0 26.3

1년 이상~2년 미만 46 18.6 44.9

2년 이상 ~3년 미만 9 3.6 48.6

3년 이상 127 51.4 100.0

스포츠활동

참여 빈도

주 1 70 28.3 28.3

주 2회 130 52.6 81.0

주 3회 38 15.4 96.4

주 4회 이상 9 3.6 100.0

스포츠 활동

참여 강도

매우 힘들지 않게 한다 4 1.6 1.6

힘들지 않게 한다 56 22.7 24.3

보통이다 138 55.9 80.2

힘들게 한다 45 18.2 98.4

매우 힘들게 한다 4 1.6 100.0

표 9.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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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15.0%), 1년~2년 미만 46명(18.6%), 2년~3년 미만 9명(3.6%), 3년 

이상 127명(51.4%)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활동 참여 빈도로는 주 1회 참여 

70명(28.3%), 주 2~3회 참여 130명(52.6%), 주 4~5회 참여 38명(15.4%), 

주 6~7회 참여 9명(3.6%)으로 조사되었고, 마지막으로 스포츠 활동의 강도는 

매우 힘들지 않게 한다 4명(1.6%), 힘들지 않게 한다 56명(22.7%), 보통이다 

138명(55.9%), 힘들게 한다 45명(18.2%), 매우 힘들게 한다 4명(1.6%)으로 

집게되었다.

2. 조사도구

1) 조사도구

본 연구는 성인 여성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 분석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측정 도구의 세

부 사항은 <표 10>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개인적 특성, 스포츠 

활동 참여 형태,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심리적 행복감 영역으로 구성하였으

며, 개인적 특성 2문항(연령, 학력), 스포츠 활동 참여 3문항(기간, 빈도, 강

도), 사회적지지 4문항은 서인균(2010)의 설문을 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자아

존중감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을 포함하여 총 

10문항이며, 김정운, 김영희(2009), 이소림(2017), 김도형(2019)의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행복감은 즐거움 행

복감 3문항, 자신감 행복감 5문항 총 8문항으로 Ryff(1989), 양명환(1998), 

이무연(2010)이 개발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구성하였다. 한편, 각 변인의 

측정은 ‘5점’ 리커트(Likert scale) 척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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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문항(*)

(1)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에 관한 구성은 최근 여성의 사회생활의 지위와 위치

가 높아져 여러 동료와의 인과관계 형성을 볼 때,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지지 

요인 중에서 사회생활 속 인적 네트워크 중요성을 인식하여 직장동료의 지지로 

구성하였으며, 서인균(2010)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

줄 특별한 사람 있음’, ‘내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

음’, ‘나를 위로해주는 특별한 사람이 있음’, ‘나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표 

11>과 같이 사회적지지 중 동료지지에 관한 구성을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선행연구

인구 사회학적

특성
연령, 학력 2문항 -

스포츠 활동 참여 기간, 빈도, 강도 3문항 -

사회적지지 동료지지 10문항 서인균(2010)

자아존중감

긍정적 5문항
김정운, 김영희(2009), 이소림

(2017), 김도형(2019)
부정적* 5문항

심리적 행복감

즐거움 5문항
Ryff(1989), 양명환(1998), 이

무연(2010)
자신감 5문항

총 문항 수 35문항

표 10. 설문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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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김정운, 김영희(2009), 박상윤(2010), 이소

림(2017), 김도형(2019)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

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긍정

적 자아존중감 문항은 ‘가치있는 사람이라 생각’,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을 잘 할 수 있음’, ‘나의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가짐’, ‘나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이며, 부정적 자아존중감 

문항은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듬’, ‘자랑할것이 별로 없

음’,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낌’,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

이라고 생각’,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않음’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본 연

구에서는 <표 12>와 같이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

항,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분 측정항목

1.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특별한 사람(상사, 동료)이 있다.

2. 나의 감정(기쁨, 슬픔)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사람(상사, 동료)이 있다.

3. 나를 위로해주는 특별한 사람(상사, 동료)이 있다.

4. 나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상사, 동료)이 있다.

표 11. 동료지지에 관한 측정항목

구분 측정항목

긍정적

자아

존중감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을 잘 할 수 있다.

4. 나는 나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5. 나는 나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표 12. 자아존중감에 관한 측정항목



- 33 -

(2) 심리적 행복감

본 연구에서 심리적 행복감에 대한 Ryff(1989), 양명환(1998), 이무연

(2010)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즐거움 행복함은 ‘일

상적인 복잡한 문제를 잊어버리게 함’, ‘스포츠 활동 참여는 마음을 편하게 

해줌’, ‘스포츠 활동 참여는 다른 활동보다 흥에 더 도취하게 함’이며, 자신

감 행복감 문항은 ‘스포츠 활동 참여는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낌’,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음’, ‘내 자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음’, ‘다른 활동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끼게 함’으로 구성하였

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표 13>과 같이 즐거움 행복감 3문항, 자신감 행복

감 5문항,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정적

자아

존중감

1.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2.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3.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4.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 나는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구분 측정항목

즐거움

행복감

1. 스포츠 활동 참여는 일상적인 복잡한 문제를 잊어버리게 한다.

2. 스포츠 활동 참여는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3. 스포츠 활동 참여는 다른 활동보다 흥에 더 도취하게 한다.

자신감

행복감

1. 스포츠 활동 참여는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한다.

2. 스포츠 활동 참여는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3. 스포츠 활동 참여는 참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4. 스포츠 활동 참여는 내 자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한다.

5. 스포츠 활동 참여는 다른 활동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표 13. 심리적 행복함에 관한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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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성인 여성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사회적지지, 긍정적 자아존

중감, 심리적 행복감의 인과관계의 척도를 타당성을 정의하기 위해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시행하였다. 

타당성 분석은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개념으로써 측정 도구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였는지를 의미하고 있다(김계수, 2007).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지표들이 수용 

가능한 틀 안에서 적합 지수를 내포하고 있는지 분석하며,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추출은 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고, 직교회전 방식인 베리멕스

(Varimax)를 사용하였다. 또한 고유치가 1.0 이상이며, 요인 적채치는 0.5이

상인 문항만을 선택하도록 하였다(Bagozzi & Yi, 1988).

아울러 신뢰도(reliability) 검증이란 한 대상을 유사한 측정 도구로 여러 번 

측정하거나 한 가지 측정 도구로 반복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정

도에 관련된 것으로 일관성 있는 결과가 산출될수록 그 척도의 신뢰도는 높다

고 할 수 있다(김민철,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α 계수를 분석하여 내

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나타냈으며, Cronbach′α 계수 0.7 이상

을 선택기준으로 설정하였다(Nunnally(1978). 

(1) 조사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성인 여성의 스포츠 활동 참여 사회적지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요인분석 결과 사회적지지는 동료지지의 단일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설명

력은 총 분산의 72.223%로 높게 나타났다(KMO=.703, BTS=22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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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 특히,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설문지의 신뢰도를 분석

한 결과 동료지지 .806으로 0.7 이상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15>

와 같다. 요인분석 결과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

항이며, 설명력은 총분산의 70.379%로 높게 나타났다(KMO=.861, 

BTS=1498.496, p<.000). 특히,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설문지

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 자아존중감 .866, 부정적 자아존중감 .912로 

0.7이상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문항 요인1 (h2) 삭제문항

동료지지

문항1 .858 .736

문항4문항2 .869 .755

문항3 .822 .676

전체(Eigenvalues) 2.167

분산(% of Variance) 72.223

누적(Cumulative %) 72.223

신뢰도 계수(Cronbach α) .806

KMO = .703, Bartlett 구형검정= 227.510, df=3, Sig=.000

표 14. 사회적지지 타당도 검증

요인 문항 요인1 요인2 (h2)

긍정적

자아존중감

문항1 .847 .226 .646

문항2 .818 .266 .695

문항3 .872 .199 .640

문항4 .783 .218 .788

문항5 .826 .226 .567

표 15. 자아존중감 타당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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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심리적 행복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심리적 행복감은 8문항으로 즐거움과 자신감 요인으로 구

분되었으며, 설명력은 총분산의 77.406%로 높게 나타났다(KMO=.880, 

BTS=1019.684, p<.000). 특히,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설문지

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즐거움 행복감 .724, 자신감 행복감 .916으로 0.7이

상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문항 요인1 요인2 (h2) 삭제문항

즐거움
문항1 .930 .083 .872

문항3
문항2 .747 .442 .753

자신감

문항4 .324 .801 .746

문항5 .324 .810 .762

문항6 .059 .889 .793

문항7 .223 .812 .710

문항8 .201 .861 .782

표 16. 심리적 행복감 타당도 검증

부정적

자아존중감

문항6 .402 .696 .768

문항7 .130 .824 .739

문항8 .154 .785 .800

문항9 .221 .860 .661

문항10 .294 .694 .733

전체(Eigenvalues) 5.379 1.659

분산(% of Variance) 53.786 16.592

누적(Cumulative %) 53.786 70.378

신뢰도 계수(Cronbach α) .866 .912

KMO = .861, Bartlett 구형검정= 1498.496 df=45 Sig=.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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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조화된 각각의 문항들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김민철(2011)은 확인적 요인분석은 측정항목 간의 판별타당성

과 수렴타당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유용한 분석 방법이라 정의하여, 본 연

구에서 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표로 알려진 RMR, 

RMSEA, NFI, TLI, CFI를 활용하였으며, Bagozzi & Dholakia(2002)에 따르

면,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CFI, 

NFI, TLI은 .8~.9 이상일 때, RMR과 RMSEA는 .08 이하일 때 가장 좋은 모

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추출된 평균분산(average variance 

extracted : AVE)의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나타내는 지표인 

개념 신뢰도는 .70이상을 적합기준으로 설정하였다(김계수, 2007).

변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측정

오차
t

개념

신뢰도
AVE

사회적

지지

문항1 .781 1.000

.88 .71문항2 .745 .813 .077 10.492***

문항3 .735 .873 .084 10.396***

긍정적

자아

존중감

문항1 .745 1.000

.92 .71

문항2 .778 1.260 .104 12.116***

문항3 .698 1.174 .109 10.806***

문항4 .861 1.248 .093 13.386***

문항5 .720 1.076 .096 11.171***

표 17. 사회적 책임활동, 도장브랜드, 장기지향성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전체(Eigenvalues) 4.367 1.051

분산(% of Variance) 62.391 15.015

누적(Cumulative %) 62.391 77.406

신뢰도 계수(Cronbach α) .724 .916

KMO = .880, Bartlett 구형검정= 1019.684 df=21 Sig=.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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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여성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인적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7>과 같으며, 분석

결과 증분적합지수인 NFI, TLI, CFI의 적합도 지수는 .8~.9 이상의 기준

(Bagozzi & Dholakia, 2002)에서 NFI=.876, TLI=.904, CFI=.919, 절대적

합지수인 RMR=..032, RMSEA=.079으로 나타나 기준치를 상회하는 결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변인별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적합도 수준은 연

구를 계속하기에 수용 가능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측정변

수의 개념신뢰도와 AVE값은 모두 김계수(2007)이 제시한 접합기준치의 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념신뢰도 .70이상, AVE .50이상).

(3) 조사도구의 판별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요인별 단일차원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

구에서는 각 연구단위별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실시하여 <표 18>과 같이 제시하였다. 

부정적

자아

존중감

문항1 .817 1.000

.92 .72

문항2 .834 1.083 .071 15.318***

문항3 .857 1.152 .072 15.917***

문항4 .770 1.046 .076 13.718***

문항5 .818 1.128 .076 14.909***

즐거움

행복함

문항1 .577 1.000
.85 .75

문항2 .975 1.803 .264 6.833***

자신감

행복감

문항1 .851 1.000

.94 .78

문항2 .846 .994 .059 16.821***

문항3 .815 1.035 .065 15.847***

문항4 .796 1.021 .067 15.263***

문항5 .819 1.030 .065 15.941***

적합도
X2=412.931(df=160, p=.000), RMR=.032, RMSEA=.079

NFI=.876, TLI=.904, CFI=.919, X2/df=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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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 결과 연구가설에서 다룬 내용과 같이 요인 간의 관계가 모두 

정(+)과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기준타당성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Fornell & Larcker(1981)가 제시한 기준값보

다 평균분산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모든 상관계수가 .80이하의 값으로 다중공선

성(multicollinearity)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진호, 2016).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Ver. 22.0과  AMO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결과도출에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구조방

정식 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 : SEM)이 활용되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표 19>와 같은 검

증기준을 설정하였다. 통계처리에 따른 기준값들은 각 영역 결과하였다.

요인 1 2 3 4 AVE

동료지지 1 .71

긍정적 자아존중감
.497**

(.247)
1 .71

부정적 자아존중감
-.375**

(.140)

-.520**

(.270)
1 .72

즐거움 행복감
.321**

(.0.103)

.354**

(.125)

-.315**

(.099)
1 .75

자신감 행복감
.423**

(.178)

.472**

(.222)

-.519**

(.269)

.555**

(.308)
.78

**p<.01, ( )는 상관계수의 제곱값

표 18.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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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증방법 기준 비고

신뢰도 내적일관성검증
Cronbach α 0.7이상 Nunnally(1978)

개념신뢰도 0.7이상 김계수(2007)

타당성

탐색적

요인분석

주성분

분석

factor loading 0.3이상
Bagozzi & Yi(1988)

communality 0.5이상

확인적

요인분석

및

경로분석

수렴

타당성

RMR .05∼.08

이하

Bagozzi &

Dholakia(2002

RMSEA

NFI
0.8~0.9

이상
TLI

CFI

Normed χ2 3이하

판별

타당성
AVE

0.5이상 Bagozzi & Yi(1988)

상관계수의 제곱값 이상 Fornell & Larcker(1981)

표 19.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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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한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수준은 <표 20>과 같다.

적합도 분석결과 RMR=.034, RMSEA=.079, NFI=.872, TLI=.903, 

CFI=.917, X2=413.734(df=162), Normed X2=2.554로 나타났다. 이는 

Bagozzi & Dholakia, (2002)가 제시한 적합도 기준인 RMR, RMSEA가 .05

∼.08이하, NFI, TLI, CFI가 0.8~0.9 이상이면 적합한 모델로 평가된다는 기

준에 비추어 볼 때, RMR, RMSEA, NFI, TLI, CFI는 모두 적합 지수를 상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된 척도들은 제안된 연구

가설을 측정하고 검증하기에 충분한 충족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2.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심리

적 행복감의 관계,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구성하였고, 연구 결과에 대한 연구가설의 

검증은 다음과 같다.

모형 X2//df RMR RMSEA NFI TLI CFI

연구모형 413.734/162 .034 .079 .872 .903 .917

표 20.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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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지지는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는 <표 21>과 같다. 분

석결과 가설 1-1의 사회적지지에서 동료지지와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동료지지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경로계수=.577, t=7.044으로 통계적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설 1-2의 사회적지지에서 동료지지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로계수

=-.444, t=-5.841으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2)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는 <표 22>

와 같다. 분석 결과 가설 2-1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즐거움 행복함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계수=.244, t=2.717으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2의 긍정적 자아존중

감은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계수=.296, t=3.818으로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

인되어 두 연구가설 모두 채택되었다. 

가설 경로
경로계

수

표준

오차
t p

가설 1-1 동료지지 →
긍정적

자아존중감
.577 .061 7.044*** .000

가설 1-2 동료지지 →
부정적

자아존중감
-.444 .084 -5.841*** .000

***p<.001

표 21. 연구가설 1의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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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는 <표 23>

과 같다. 분석 결과 가설 2-1의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즐거움 행복함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계수=.649, t=-2.953으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2의 부정적 자아존중

감은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계수=-.405, t=-5.257으로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두 연구가설 모두 채택되었다. 

아울러 <그림 5>는 본 연구에서 밝힌 연구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를 경로모

형으로 제시한 것이다. 결국 가설 1-1, 가설1-2, 가설 2-1, 가설 2-2, 가설 

3-1, 가설 3-2, 가설 6개 경로모형에 해당하는 연구가설은 최종적으로 지지

되었다.

가설 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 p

가설 3-1
부정적

자아존중감
→ 즐거움 행복감 .649 .059 -2.953** .003

가설 3-2
부정적

자아존중감
→ 자신감 행복감 -.405 .070 -5.257***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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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연구가설 3의 검증결과

가설 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 p

가설 2-1
긍정적

자아존중감
→ 즐거움 행복감 .244 .061 2.717*** .000

가설 2-2
긍정적

자아존중감
→ 자신감 행복감 .296 .104 3.818*** .000

***p<.001

표 22. 연구가설 2의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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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체 경로 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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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본 연구는 성인 여성의 스포츠활동 참여가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고자 연구하였다. 특히, 현대를 살

아가는 성인 여성의 스포츠활동 참여를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역

할론을 담당하고, 그 속에서 얻어지는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이다. 

또한 성인 여성의 스포츠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적지지를 얻고 자아존중감을 높

이며, 개인의 심리적 행복감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심리적 행복감의 차이를 

분석하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실시하고자 한다. 

1.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가 갖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긍정적 영향에 관한 

결과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여성의 스포츠 활동 참

여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 분석하는 관계에서 성인 여성이 받는 사회적지지 

속 동료지지는 여성의 자아존중감을 일으키는 긍정적 방향성을 확보하는 데 충

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치로 확인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포츠 활동을 즐기면서 노

년을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김도형(2019)은 스포츠 활동을 통

한 사회적지지는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그 속에서 주변지지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주변지지가 높일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높아진다고 정리되어 본 연구 결과

를 지지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의 바탕은 신혜숙(2007)의 연구에서도 나

타나듯 다양한 댄스 활동을 통한 노인들과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의 비교 검증

에서도 스포츠 활동이나 댄스 활동을 즐기는 노인은 사회적지지가 높게 나옴을 

나타내고 있고, 이는 곧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효능감이 높아져 우울 및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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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하는데 활력소로 자리 잡는 결과라 여겨진다. 또한 최성범(2007), 임재구, 

이재구(2010)의 연구에서도 사회적지지를 얻는데 있어서 소속감, 물질적, 정서

적 지지가 높은 집단이 여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지지하는 주요

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결과라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전반적인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

의 상관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효과성이 높을 때 자아존중감의 효능감도 높아

짐을 보여주고 있어 본 연구결과에 대해 전반적인 지지를 표현하고 있다(심승

원, 2001; 이미애, 2004; 최은영, 2002).

한편, 박종범(2020)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

이 높아지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결과값이 도출되었고, 박봉수

(2011)의 연구에서도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다는 결론으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함

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사회적지지는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매김하며,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성인 여성의 

스포츠 활동 참여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역할론을 담당하고, 그 속

에서 얻어지는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는 위해서는 사회적지지를 통해 자신을 

아낄 수 있는 마음가짐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여성의 사회적지

위 상승은 자립하는 측면에서 동료의 지지가 무엇보다 절대적이며 이는 소속

감, 동료 의식 고취 등 부가적인 모습으로 사회생활 속에서 홀로 도태되지 않

고 일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러나 여성이 사회생활 속에서 활동력을 펼치고 싶어도 근본적으로 가정과 

직장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 자녀 돌봄 문제 등이 발

목을 잡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는 여

성의 사회생활 영유에 있어서 제약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필수 검증이 학술적으

로 뒷받침시키고, 행정적으로 여성의 활동 영역에 제반 사항에 대한 수정이 필

요하며, 이는 범 국가적인 생태조사를 통해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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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

본 연구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행복감에 관한 관계 형성의 문제에

서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나에게 있어 긍정적 존중감

은 심리적으로 편안한 마음에 들게 하고 자기애에 대한 효능감이 높아져 우울 

및 일상생활을 영유하는데 활력소로 자리 잡는 결과라 여겨진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자기 자신을 유능하고, 중

요하며, 가치가 있다고 믿는 정도라 정의 내리고 있고(Coopersmith, 1967; 

Sonstroem, 1984), 특히 김태현, 한은주(2004)와 우국희(2002)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가치와 보람으로 생활하면서 행동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열악한 환경조건에서도 좌절보다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복지프로그램 참여한 노인

의 행복감을 결과로 보여준 박연희(2019)의 연구에서는 노인복지프로그램 참

여 노인은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심리적 행복감이 높일 수 있

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김은혜, 정진오(2013)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 긍정적인 심리적 행복감이 높다는 결과를 만들어 본 연구와 유사함을 보

여주고 있다. 또한 김진혜(2011)는 교양체육 참여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심리

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장성운(2017)은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행복감의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긍정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이렇듯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행복감의 영역에서 선행연구 대부분은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행복감의 상관관계가 높게 형성이 됨을 보여주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정미선, 2018; 최지영, 2015).

결론적으로 결국,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행복

감을 높이는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매김하며, 특히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

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 심리적으로 안녕감을 갖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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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의 여성들이 우울감, 조울증 등 세상이 

혼탁해지며 찾아오는 신체적·정신적 불안 요소를 긍정적 마음으로 달래줄 수 

있는 자신만의 취미, 특기, 여행 등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방향성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행복감에 대한 부적 영향에 관

한 결과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긍정적 자아존중감

은 모든 영역, 특히 심리적 측면에 강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정적 자아

존중감은 개인의 심리를 대변할 수 있는 내적 변인으로 자리매김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정신적 불안, 심리적 갈등은 건강의 증진 및 유지를 

불편하게 하는 큰 요인으로 대변될 수 있으며, 이는 가정과 사회생활의 영유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종범(2020)은 태권도 시범

단의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행복감의 연구에서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새로운 기술 수련에 도전하지 않으며 현재의 실력에 안주한다고 하였고, 이는 

선수 생활에 만족이 낮아지는 결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성운(2016)은 대

학생의 스포츠 참여자의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행복감의 연구에서 부정적 자아

존중감은 심리적 안녕감과 행복감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따라서 여성의 심리적 행복감 향상을 위해서는 꾸준한 스포츠 활동과 여러 

사람과의 인과관계의 친밀성을 유지하며,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감소시켜 긍정

적 생각과 자존감 및 자신감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이 필수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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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본 연구는 현대를 살아가는 성인 여성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해 일상의 스

트레스를 완화해주는 역할론을 담당하고, 그 속에서 얻어지는 여성의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한 연구이다. 또한 성인 여성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며, 개인의 심리적 행복감을 형성하는 데 초점

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개의 주요 가설과 6개의 세부가설을 

설정하였고, 연구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 스포츠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성인 여성을 상대로 모집단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2년 1월 4일부

터 2022년 2월 28일까지(약 2개월)이며, 본 연구에 맞게 진행된 조사 방법은 

비확률표본의 편의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고, 설문지 작성은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를 통해 자기평가기입법

(self adminisstration method)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본 연구자와 함께 조사 경험이 있는 보조연구자 3명이 직접 스포

츠센터(6곳), 요가(3곳), 필라테스(3곳)를 방문하여 설문조사의 내용을 성인 

여성 대상자에게 꼼꼼히 설명한 후 설문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설명회에 참석하

지 못한 성인 여성에게는 별도의 설문조사와 관련된 설명 안내문을 설문지와 

함께 동봉하여 배포 후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총 12곳의 센터에서 260부의 표본을 추출하였고, 설문 

기재 방법의 잘못이나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된 13부를 제외한 총 247부

(95%)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고, 연구결과의 도출을 위한 자료처리는 

SPSS Ver. 22.0과  AMOS 2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신뢰도분석(Cronbach’s α), 확인적 요

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 : SEM)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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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회적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행복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가 자아존중감, 심리적 행복감으로 이

어지며 최종적으로는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행복감을 확보하는 직

접적인 변수임을 지목하고 있다. 즉, 스포츠 활동을 통한 여성의 사회적지지 향

상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만들게 되며 이는 곳 심리적 안녕감을 가져올 수 있는 

관계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향후 여성의 보편적 사회생활을 위해 전반적인 전

수조사와 제약사항에 대한 필수 검증이 학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범국가

적인 생태조사를 통해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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