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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ognition thatchildren are surprisingly
inactiveand thatlifetimehealth beliefsand behaviorpatternsareformed in
childhood hasemphasized the need to examine the acquisition ofexercise
behaviorin children in Korea.Although research hasshown socialcognitive
theory(SCT)variablestoberelevanttothestudyofexcerisedeterminantsin
adultpopulationorsomebehaviorsotherthanexercise,therehasbeennostudy
donewithleisure-timephysicalactivity(LTPA)ofchildpopulationsapplyingthis
theoryinKorea.Thepurposeofthepresentstudywastoexplorethefactorsof
SCTthatmayinfluenceindependentlyonachild'slevelofLTPA.

Study population were4,1514th through 6th-gradechildren and
theirparentsof14elementaryschoolsrecriutedfrom GwangjuMetropolitanarea
andJeonnam Province.Afterreceivingdocumentedinformedconsentfrom allof
them, data were collected by self-administered structured questionnaire
composedofmeasuresforSCTvariables,LTPA andsoon.

As the results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the
explanatiorypowerofSCTvariableswas17.9% thatwashigherthanthos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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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children(10.1%)and parents(0.6%),respectively.The salient
predictor variables for LTPA included physical and friends-related social
situations(β=1.920;p=.000),allsub-dimensionsofself-efficacy such associal
support(β=0.342;p=.028),overcoming barriers(β=1.311;p=.000),building
alternatives(β=0.582;p=.002),somesub-divisionsofself-regulation such as
goalsetting(β=1.073;p=.000),reenforcement(β=0.488;p=.005).Butoutcome
expectancywasnotsignigicantcorrelate,andsocialsupportasasubdivision
ofself-regulationshowedinverseassociation(β=-0.190;p=.072).BesidesSCT,
thevariablessuchassex(male>female),residentialarea(rural>urban),body
satisfaction('unsatisfied'>'satisfied')wassignificantcorrelates,and thetime
spentinafter-schoolprivateeducationwasassociatedpositvelywithLTPA.

Itappearsthatsocialcognitivetheoryvariablesmaybe
importantcorrelates ofLTPA in Korean children,which suggests thatin
develpingtheprogram toimprovethelevelofphysicalactivityofthem,itmay
be necessary to considerutilizing actively the variables ofsocialcognitive
theor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ocialCognitiveTheory,Leisure-TimePhysicalActivity,Childre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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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 서서서 론론론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필필필요요요성성성

규칙적인 운동은 사망의 위험을 낮추고 건강수준을 높여 주는 등 다각적인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다(Ainsworth와 Macera,1998;NationalCenterforChronic
DiseasePreventionandHealthPromotion,1997).이러한 운동의 효과는 성인이나
노인(Wyman,2001;Haber,2003)뿐 아니라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도 입증되어
왔다(Grimmett,1998;Marcus등,2000;Marcus등,2006;Stone등,1998).우리나
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운동은 체력을 강화하고
(이성노 등,2000),골 대사,신장과 발육을 촉진하며(김동회 등,2008)혈압과 체중
지질을 낮출 뿐 아니라(김봉석,2006)대사증후군의 위험을 감소시키는(손현진 등,
2008;홍혜련 등,2008)한편 정신건강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윤형진과 이지향,
2008)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어린 시절의 운동부족은 성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심혈관질환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점(Ovesen,2006;Raitakari등,2005)에서 이 시기의 운동의 효과는 생애주
기 전반에 걸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지속적 영향을 미친다.즉,운동행동
은 다른 건강관련행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지속성(tracking)이 있어서 성인의 운동
부족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습관에 기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Anderssen 등,
2005;Hallal등,2006;Kelder등,1994;Malina,1996;Ovesen,2006).
이렇듯 아동기의 운동습관이 평생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

고 있지만 이 시기의 운동 실천율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다.우리나라의 경우,2005
년 전국의 12세-14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체육시간을
포함한 중등도 운동 실천율은 7.4%,고강도운동 실천율은 43.8%로(보건복지부,
2006)아동의 낮은 실천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62.2%;US,DHHS,CDC,
2005)보다도 낮았으며,특히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면서 운동 실천율이 급
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보건복지부,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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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운동 실천율을 제고하는 데 있어 10대가 '가장 중요한 시기(most
criticalperiod)'이며(USDHHS,1996;Stone등,1998;Marcus등,2000),생활습관
병의 일차예방은 어린이와 청소년기의 운동실천율의 제고에 역점을 두고 이루어져
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Selvan과 Kurpad,2004).
이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기의 운동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각적

으로 개발되어 이 집단에 적용되어 왔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대상 집단의 운동관련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하는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최근까지 운동
프로그램의 개발에 적용된 이론은 사회심리학적 모형이 대부분으로서 이 가운데서
도 범이론 모형과 사회인지이론이 가장 널리 활용되어 왔다(Lewis등,2002;Pinto
등,2001).그러나 이를 이용한 행태개선 프로그램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특히,범
이론 모형은 운동의 실천에 이르는 행동의 단계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을 가능하게 해주는 등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운동실천을
유도하는 데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이는 행
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못한데 기인하며 특히,환
경적 요인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적었다는 점이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Admas와 White,2005;Noar와 Zimmerman,2005).이에 따라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모형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모델로서 사회인지이론이 주목을 받아
왔다.
사회학습이론으로부터 발전된 사회인지이론(SocialCognitiveTheory)은 Bandura

(1986)에 의해 체계화된 이론으로서 행위에 대한 개인의 신념,자아효능감 등 심리
적 요인뿐 아니라 개인이 처한 환경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다(Lewis등,2002).이 이론은 인간의 행동,환경 및 개인의 특성 등 세 가지 요
인의 역동적 관련성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된다는 ‘상호결정론(reciprocaldeter-
minism)’에 입각해 있다.즉,개인의 행동만을 따로 분리해서 보지 않고 서로 영향
을 주고받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간의 역동적 관련성에 주목함으로
써 보다 효과적으로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김영임 등,2007).그러나 사회인지이론을 이용한 과거의
연구들은 자아효능감 등이 이론의 일부 변수만을 이용함으로써 그 장점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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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는 이 이론이 비교적 개발의 초기단
계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운동에 사회인지이론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
교적 최근부터라고 할 수 있다(한은옥과 문인옥,2005).
외국의 경우 사회인지이론 등을 이용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의 운동을 설명하고

이 모형의 효과성을 입증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Briddle과 Goudas,1996;
Reynolds등,1990;Saunders,1997;Trost등,1997;Winters,2003;Hortz와 Petosa,
2008).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이러한 연구들은 앞서 지적한 이 모형의 장점들을
잘 밝혀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이론에 따른 운동량의 제고는 지속성을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어,이 연령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유력한 도구
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동의 운동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론적 모형을 적용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으로 그 이론적 모형은 대부분 합리
적 행동모형(성인 대상연구임,유진과 김영재,2002)이나 범이론모형(김영호,2003;
김남희 등,2005;Kim,2007)을 활용한 것이다.사회인지이론의 경우에는 일부 장애
인(이경숙 등,2002),정신질환자(권혜정 등,2002;이우경 등,2001)의 재활프로그램
의 개발에 적용된 경우는 있으나 운동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운동관련 요인의 구명
을 위해 이 모형이 활용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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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광주/전남지역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
로 사회인지이론을 이용하여 이들의 레저시간 운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
함으로써 아동의 운동실천율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으며,이에 따른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연구대상자의 관련특성 분포를 파악한다.
둘째,연구대상자의 레저시간 운동량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연구대상자의 사회인지이론 변수들의 수준을 파악한다.
넷째,연구대상자의 특성과 레저시간 운동량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넷째,연구대상자의 특성변수를 보정한 후,사회인지이론 변수들이 레저시간 운

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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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아아아동동동의의의 운운운동동동

아아아동동동과과과 청청청소소소년년년기기기의의의 운운운동동동효효효과과과

아동과 청소년기의 신체활동은 다양한 건강효과를 가진다.이러한 건강효과는 아
동과 청소년기의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예방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는 단기적 효과 외에도 성인기의 건강한 생활습관의 형성으
로 이어질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성인기에 발생 가능한 질병을 일차적으로 예방하
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건강한 삶을 향유하고 건강수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장기
적 효과를 가진다.
Hallal등(2006)은 2000년에서 2004년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결과의 증거들에

기반을 두고 아동과 청소년기의 건강효과를 그림 1과 같이 개념화 하였는데,이 그
림은 아동과 청소년기의 신체활동과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편익을 7가지 경로로
제시하고 있다.즉,이 시기의 신체활동은 건강에 직접적 편익을 가져오는데 이는
아동 및 청소년기의 신체활동은 성인으로 이어지며(trackingofphysicalactivity,
A),성인기의 건강수준을 결정하는 직접적 요인이기도 하다(B)는 점,아동 및 청소
년기에 운동을 많이 할수록 이 시기의 건강수준이 더 높고 아동과 청소년에 이환
된 질병의 치료효과를 높이는 한편 질병의 예후를 좋게 한다(C)는 점과 아울러 청
소년기에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청장년기에 이환되는 질환의 위험요인을 감
소시킴으로써 청장년기에 높은 건강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D)는 점에서 확
인된다.그밖에 아동 및 청소년기의 운동은 간접적 경로를 통해 즉,성인기에 더
많은 운동을 하게 하는 건강생활습관 형성효과를 매개로 하여 부가적 건강편익을
낳는다(E,F,G).주요 경로를 중심으로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의 연구들(Beunen 등,2001;Beunen 등,2004;Gordon-Larsen,2004;

Tammelin등,2003;Trudeau등,2004)에 따르면 최소한 북미와 유럽지역에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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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기의
신체활동

성인기의
신체활동

아동 및 청소년기의
질병이환

성인기의
질병이환

성인기의
사망

A B
C

D

H

I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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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allal등,2006
그림 1.아동 및 청소년기의 신체활동과 건강의 관련성:가능한 경로

4가지 직접효과(A-D),3가지 간접효과(E-G)

동과 청소년기의 신체활동은 성인기의 신체활동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경로 B즉,‘아동과 청소년기의 신체활동량이 성인기의 건강수준의 결정요인인

가’와 관련해서는 질병별로 연구결과들 사이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먼저,대부분의
심혈관질환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그러나 청소년기의 에어로빅
운동이 성인기의 낮은 이완기혈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도 있다
(Hernelahti등,2004).이와 아울러 청소년기의 신체 적합성은 성인기의 총혈청 콜
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이완기혈압,체지방량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보
고도 있다(Boreham,2002).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아동 및 청소년기에 신체활동량
이 적으면 성인기의 건강수준이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Hancox,2004).이 경로와 관련하여 가장 명확한 관련성을 보이는 성인기의 질병
은 유방암(Okasha등,2003),골절(Karlsson,2004)등으로서,청소년기의 높은 신체
활동 수준과 성인기의 이 질환의 낮은 유병률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청소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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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동이 골절의 예방에 기여하는 것은 이 시기의 신체활동량은 최대골조성량
(peakbonemass)를 최적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며 이는 성인기로 이어지게 된
다는 점에 기인한다(Khan등,2000).이로 인해 미국 스포츠의학회는 아동기에 운
동해서 늘어난 골조성량은 성인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뼈의 건강에 장기적 편익을
가져다준다고 결론내리고 있다(Kort등,2004).
운동하는 청소년은 질병에 걸리더라도 치료효과가 높다(경로 C).일례로 수영은

천식에 이환된 청소년의 치료효과를 높인다(Rosimini,2003).이는 수영에 국한되어
규명된 사실이지만 낭포성 섬유종(cysticfibrosis)환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운동이
노력성 폐활량을 높이는 등 폐기능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
(Bradley와 Moran,2002)또,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운동을 하게 되면 긍정적 자아
의 형성에도 기여하는 데,관련 연구에 따르면 운동하는 청소년이 하지 않는 청소
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다(Ekeland등,2004).
경로 D는 청소년기의 운동이 성인기의 질병발생의 위험요인을 낮추는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다.4,000명 이상의 청소년을 대
상으로 시행된 전향적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운동량과 우울은 역상관관계가
있었다(Crews등,2004;Motl등,2004).또 운동은 공황장애의 발생과 관련된 불안
에 대한 민감도를 낮춘다(Broman-Filks,2004).또,경로 C에서 확인되는 직접 효과
이외에도 간접적 경로를 통해 성인기의 골다공증의 발생을 예방하는 등 뼈의 건강
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이러한 효과 외에도 다양한 청소년기의 운동편익이 연구되어 왔지만 아직 명확

한 증거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아아아동동동의의의 운운운동동동과과과 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

지금까지 살펴 본 아동의 신체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아동이 운동할 때
비로소 가능해 지는 것이다.따라서 건강증진 행위로서 아동의 운동 실천율을 높이
기 위해서는 실제로 활동적으로 되게 하는 데 기여하는 요인,운동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 그에 근거하여 실천행동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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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행동은 그 행동을 실천행위로서 드러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요인들은 일차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행동에 영향을 미
친다.따라서 아동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나의
행위로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관점은 행위로서의 운동이 ‘학습’의 결과이
며,이러한 이해를 통해 아동의 운동실천의 결정요인들의 규명에 접근하는 것을 용
이하게 해준다.이를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이론적 체계는 사회인지이론이
라고 할 수 있다.이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기
존에 밝혀진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아동의 학습에 있어 일차적인 원천은 부모로서,부모의 신체활동은 자녀의 운동

에 영향을 미친다(Aarino등,1997;Moore등,1991;Sallis등,1988).서구에서 이
루어진 한 연구는 활동적인 어머니의 자녀는 비활동적인 어머니의 자녀에 비해 신
체활동량이 두배 더 많았고 아버지는 경우는 3배,양부모 모두 활동적인 경우 그렇
지 않은 경우에 비해 6배 더 활동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Gordon-Larsen 등,
2000).부모의 신체활동이 아동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은 역할모델을 통
한 학습효과 외에도 신체활동의 공유,유전적 영향,운동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 등
이 거론된다.이 중 유전적 영향 가설은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지지되고 있다
(Willerman,1973).사회경제적 특성도 아동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거론
된다.대개 소득수준이 높고 부모의 학력이 높은 경우에 자녀들이 더 많이 운동한
다고 알려져 있다(Gottlieb와 Chen,1985).아동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진 요인들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사사사회회회인인인지지지이이이론론론

사사사회회회인인인지지지이이이론론론 의의의 개개개요요요

최근 대부분의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조작적 조건형성(operantconditioning)이
학습을 설명하는 데 있어 제한점을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
다.이에 따라 많은 학자들은 조작적 조건 이외의 요소들로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기대,사고,신념 등과 같은 사회심리적 인지과정들을 행태연구에 포함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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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령
∙성장 및 발달단계
∙사회경제적 특성
∙인종
∙부모의 활동성
∙부모의 비활동성
∙운동하고자 하는 시도
∙신체적 적합성(aerobicfitness)
∙비만
∙유전적 소인
자료 :Steinbeck,2001

학습에 대한 관점을 확장시켜 왔다.이와 아울러 이러한 사회심리적 인지과정이 역
동적으로 관계하는 환경과 상황을 이론에 포함시켜 이론의 설명력을 높이는 한편
행동변화를 모색하는 활동의 이론적 기초로서의 활용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높여 왔
다(Baranowski,1997).
사회학습이론의 전통에 입각하여 확대된 관점을 대표하는 이론이 바로 Bandura

의 ‘사회인지이론(socialcognitivetheory)’이다.그는 학습에 대한 전통적인 행동주
의적 관점은 비교적 정확하지만 불완전하다고 보았다.전통적인 행동주의학자들은
학습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을 해줄 뿐이며,상황적인 측면,특히 학습에 미치는 중
요한 사회적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았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Bandura는
지식의 획득(학습)과 그 지식에 기초한 관찰 가능한 수행(행동)을 구별하였다.이
구별은 이론의 발전에 중요한 전기를 형성한다.즉,이 두 가지의 구별은 학습한
것이 외부로 드러나는 데(아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데)관여하는 요인과 그 역동
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Bandura는 사람들이 행동을 통해 외부로 드러내는 것
이 상으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예를 들면,학생들은
분수를 약분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더라도,막상 시험에서는 불안하거나,아프거
나,문제를 잘못 읽음으로써 시험성적이 좋지 못한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단순
히 겉으로 드러난 성적만으로 그 학생을 평가하거나 이에 근거하여 학생에게 더
열심히 학습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임은 자명하다.따라서 성과와
행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 특히 행위의 시점에서
행위자가 놓여 있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Bandura,1986).Bandur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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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심리학에 가한 기본적 변형은 이 점에 대한 인정과 이해에 근거하고 있
다.사회인지이론의 제 구성요소와 그 함의를 Baranowski(2002)정리한 내용과
Bandura의여러 연구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별도의 참고문헌이 제시되
지 않은 내용은 모두 Baranowski의 정리를 참고한 것이다.

사사사회회회인인인지지지이이이론론론의의의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

① 상호결정론(reciprocaldeterminism)
사회인지이론은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학적 역학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행동변화를 촉진하는 방법론을 도출하고자 한다.이 이론이 강조하는 것은 개
인의 행동과 인지가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이에서 더 나아가 행
동,개인적 요인(인지적 요인을 포함),환경이 학습을 매개로 모두 서로 상호작용한
다는 삼원론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주의를 그 바탕에 두고 있다(그림 2).개인의 학습
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학습이론의 오랜 전통으로서
Bandura(1978,1986)는 이런 힘들의 상호작용을 ‘상호결정론’라고 하였다.
상호인과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서로 다른 원천들이 동일한 강도를 가진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어떤 요인은 다른 요인에 비해 더 강력한 요인일 수 있
다.또,상호인과성은 모든 영향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가정하지도 않는다.원인적
강도는 각 요인들이 관계하는 맥락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다.이 요인들 간의 역
동적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Bandura,1989).
P↔B간의 상호인과 분절(segmentofinteractivecausation)은 사고,정동,행동간

개인적 요인
(사고,동기 등)

행동 환경적 사건

자료 :김영임 등,2007
그림 2.행동,환경 및 개인 간의 상호결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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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을 반영한다.개인적 특성으로서의 기대와 신념,자기인지,목표와 의도
는 행동에 유형과 방향을 부여한다.사람들의 사고,신념,느낌은 그들의 행동방식
에 영향을 미친다.역으로 그들이 행하는 행동의 자연적이고 외재적인 효과는 부분
적으로나마 그들의 사고패턴과 정서적 반응을 결정한다.사회인지이론에서 말하는
개인적 요인은 개인에 귀착시킬 수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그
사람의 생물학적 속성도 여기에 포함된다.개인의 신체구조와 감각 및 신경계는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능력을 제한한다.또 역으로 감각계와 뇌의 구조는
행동경험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이는 최근 생물학 특히,신경과학의 발달에 따라
잘 규명되어 있는 사실이다(박문호,2007).
상호인과의 E↔P분절은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 영향간의 상호관계를 설명한다.

인간의 기대,신념,정서적 성향,인지적 적성은 모델링,교육,사회적 설득 등 자아
효능감을 구조화하는 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데,개인적 특성은 이러한 과정에서
정서적 반응을 활성화하는 사회적 영향력에 의해 개발되고 변형된다.이와 아울러
사람들은 그들이 말과 행동이 무엇이든 간에 연령,체격,인종,성,신체적 매력과
같은 신체적 특성에 의해 사회로부터 다른 반응을 경험한다.또,사람들은 사회적
으로 부여된 역할이나 지위에 따라 다른 사회적 반응을 촉발한다.예를 들면,아이
들은 매우 적극적이라고 평판이 나있는 또래집단의 아이들과 (조용하고)자기주장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아이들에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따라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겉으로 드러나는 특성은 그들이 뭔가를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이미 사회
적 환경에 영향을 준다.그렇게 뚜렷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사회적 반응은 이를 경
험하는 사람들의 자아와 타자에 대한 개념에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에서 환경적
편견이 강화되거나 변경된다.
삼원체계에서 상호인과의 B↔E사슬은 행동과 환경 간에 쌍방적 영향력을 의미

한다.일상적 생활의 거래에서 행동은 환경조건을 바꾸고 역으로 행동이 창출하는
바로 그 조건에 의해 행동 자체가 변화한다.환경은 개체에게 일방적 영향력만을
행사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이동성이 제한적이라면 물리적 및 사회적 환경의
어떤 측면들은 개체의 환경에 대한 선호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일방적 영향력
만을 행사할 수도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환경적 요소는 적절한 행동에 의해서 활
성화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영향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학생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강의자는 학생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난로가 제아무리 뜨거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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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개인인인

행행행동동동 환환환경경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추론된 기준

수정된 행동:개인의
인상에 영향을 주어
평가에 영향을 미침

개인의 특성(성,인종,
사회적 지위 등)은 새로운
기준으로서 환경과
상호작용함

수정된 행동:환경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함

환경이 제시하는 탁월함은
간헐적으로 행동을 강화함

기준으로서의 모델
조건으로서의 셋팅

그림 3.상호결정론에 따른 관련변수들 간의 관계

손대지 않으면 화상을 입지 않는다.부모는 대개 자녀가 칭찬할만한 일을 하지 않
는 이상 아이를 칭찬하지 않는다.환경 안에 잠들어 있는 영향력은 행위자가 어떻
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깨어난다.행동과 환경적 여건 사이의 영향력의 쌍방향성
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환경의 산물이자 생산자이기도 하다.사람들은 상
황을 고르고 만들어냄으로써 그들이 경험하는 환경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사람
들은 후천적으로 형성된 선호와 적성에 따라서 방대한 가능성의 영역으로부터 특
정한 활동과 동료들을 선택하는 경향성을 가진다.사람들을 행동을 통해 환경을 선
택할 뿐 아니라 창조한다.공격적인 사람은 어디를 가든 적대적 환경을 만들어내지
만 우호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대개 친절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역으로 환
경은 어떤 유형의 행동이 개발되고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림 3은 지금까지 살펴본 상호결정론이 가정하는 3요인간의 상호작용을 그림

으로 정리한 것이다.

② 환경과 상황(environmentsandsituations)
사회인지이론을 구성하는 요인 중 환경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객

관적인 요소를 말한다.이러한 환경은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으로 대별할 수
있다.이 중 사회적 환경은 가족구성원,친구,직장동료,학급친구 등 사회적 관계
를 구성하는 타인들을 말하며 물리적 환경은 기온,집의 크기,특정 음식이나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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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가용성,운동시설에 대한 접근성 등을 말한다.즉,사람들은 특정한 세팅(교외,
농촌,도시;부유한,가난한;다인종 사회,인종적으로 동질적인 사회 등)에서 살고
있는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난다.성장하면서 개인은 그들이 속한 환경적 세팅 내에
서 이닦기와 같은 일상적 생활과 더불어 생활습관과 그 의미를 체득하게 된다.이
이론은 환경이 학습과정에서 개인에게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상황으로
서 인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상황은 개인의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에 대
한 지각(현실적이거나 왜곡되거나 상상적인 요인)을 말하는 것이다.즉,상황은 환
경에 대한 개인의 인지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장소,시간,물리적 특성,활동,
참여 상태,특정한 정황에서 개인의 역할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환경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의 행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예를 들면,

아동이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를 쉽게 접하게 되면,이런 음식들을 먹도록 학습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그러나 환경에 잠재된 기회요인
이 인식되지 못하면 환경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된다.이에 반해 상황은
개인의 생각과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즉,사회적 상황이나 물리적 상황들은
개인이 행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예를 들면,한 아이가 주변에서
무지방 우유를 쉽게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반 학우들이 무지방 우유를 먹
을 것을 보고,“건강에 좋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그 학생은 우유를 먹을 가능
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상황은 특정 문제에 즉각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거나 어떤
행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건강행태를 변화시키는데 있어 환경적 요소가 가지는 중요성은 점차 증가되고

있다.이로 인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설정하거나,
학교급식을 통해 저지방 식이를 공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렇게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예를 표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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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사회인지이론이 가정하는 환경의 종류

환경의 종류 물리적 장소 행위자 영향의 범주

제도적 정부시설 법률제정
관료
고객

법률,조례,정책
조직적 분위기
대리인-고객 관계
구내식당
사내 프로그램

이웃 집 근처 지역 이웃,또래친구 근린집단의 분위기
또래 집단 간 관계

직업적 작업장,학교 직장상사,동료
교사
고객,학생

규칙,정책
조직 분위기
건강증진프로그램
교사-학생관계
동료 간 관계
기업-고객관계

소비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레스토랑
구내식당

매니저
종업원
고객,후원자

규칙,정책
조직 분위기
건강증진프로그램
상점-고객관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건강증진센터
작업장

관리자,직원
고객

규칙,정책
조직 분위기
프로그램 적용기술

가족 가정 부모,배우자
자녀,형제

규칙,정책,가족 특성
배우자간 관계
사회화 과정

자료원 :Baranowski 등,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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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주의의의과과과정정정
모모모델델델화화화된된된 사사사건건건
․현저성
․정서적 유인가
․복잡성
․접근가능성
․기능적 가치

관관관찰찰찰자자자 귀귀귀인인인
․지각세트
․인지적 능력
․인지적
사전개념

․각성수준
․후천적 선호도

기기기억억억과과과정정정
인인인지지지적적적 구구구성성성
․상징적 부호화
․인지적 조직화

시시시연연연
․인지적
․시행적

관관관찰찰찰자자자 귀귀귀인인인
․인지적 기술
․인지적 구조

산산산출출출과과과정정정
표표표상상상적적적 안안안내내내
․반응 산출
․유도된 시행

수수수정정정된된된 적적적응응응
․시행의 관찰
․피드백 정보
․개념 짝짓기

관관관찰찰찰자자자 귀귀귀인인인
․신체적 능력
․요소적
하위기술

동동동기기기화화화과과과정정정
외외외적적적 유유유인인인가가가
․감각적
․명백한
․사회적
․통제
대대대리리리적적적 유유유인인인가가가
․관찰된 이익
․관찰된 손실
자자자기기기 유유유인인인가가가
․접근가능성
․자기평가
관관관찰찰찰자자자 귀귀귀인인인
․유인적 선호
․사회적
비교편견

․내적 기준

➡ ➡ ➡

모모모
델델델
화화화
된된된

사사사
건건건

➡

그림 4.관찰학습의 하위과정

③ 관찰학습(observationallearning)
관찰학습은 모델이 되는 인물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자신이 직접 행동을 통한 경

험하지 않고도 타인의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대리적 조건형성(vicariousconditioning)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Bandura,1965)이
러한 관찰학습의 과정은 몇 가지 하위과정으로 구성된다(그림 4).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찰학습은 복잡한 행태의 경우에는 조작적

학습에 비해 더 효율적인 접근법이다.이는 조작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관찰
학습의 과정을 비교해 보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조작적 학습은 시행착오를 거
듭하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행위를 찾아내고 보상이 이 행위의 반복을 가능하게
할 때 이루어진다.시행착오 과정은 원하는 성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행태를 지속
적으로 변화시키지만 이는 효율성이 낮은 과정이다.이와는 달리 관찰학습에서는
학습자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보상받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
는 규칙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 학습의 비효율적인 시행착오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즉,학습자는 다른 사람이 상이나 벌을 받는 것을 보고 대리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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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스스로 그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등 관찰된 행동의 모방을 통해
학습한다.
운동을 포함하여 건강행태의 선택에도 대부분 관찰학습이 영향을 미친다.가족들

간에 비슷한 건강행태를 보이는 것은 부모의 식이,흡연,음주,안전벨트 매기 등과
아울러 이러한 행동에 대한 보상과 처벌을 자녀들이 결과로서 확인하는 과정이 영
향을 미친다.안전밸트를 매지 않은 부모가 교통경찰에게 처벌받는 과정이나 안전
밸트를 매지 않는 부모가 그러한 자유를 즐기는 과정은 모두 연관되어 관찰되고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친다.아동이 학교에 진학하여 생활의 반경이 넓어지면 학교
에서 다른 친구들의 행태,예컨대 흡연과 이런 행동들에 대한 보상과 처벌을 관찰
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관찰학습의 계기를 가지게 된다.본 연구에서는 부모,친구,
주변의 운동코치 등이 초등학생의 운동과 관련된 관찰학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고
가정하였다.

④ 행동능력(behavioralcapability)
행동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차원을 가지고 있다.예를 들면 먹는 행동은 주식의

종류,간식 등 특정 음식을 먹는 것,입안에 가득한 음식을 씹는 방법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이렇게 행동이 다양한 차원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한다면 행동의
능력 역시 다양한 차원의 인지적 요소로 구성된다는 점 역시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일차적으로 행동능력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알고,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는
지”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즉,행동능력은 특정 행동에 대한 지
식(knowledgeofthebehavior)과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기술(skill)로 구성
된다.이러한 행동능력은 개인의 훈련정도,지적 수준,학습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
다.

⑤ 강화(reinforcement)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강화는 조작적 학습의 일차적 구성요소이다.
강화는 두가지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긍정적 강화는 특정 행동에 대한 보

상으로서 그 행동을 했을 때 “참 잘했어요!”와 같은 칭찬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
로 인해 그 행동의 반복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이러한 반복 가능성은 행위
자가 그 행위에 대한 보상하는 사람의 평가에 대해 동의할 때 더 높아진다.부정적
강화 역시 행위의 반복가능성을 높이지만 긍정적 강화와는 달리 특정 행동이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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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처벌이나 고통을 피하려는 결과로 초래된다는 점이 다르다.예컨대 흡연자가
흡연을 중단하고자 하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때로 화가 나기도 하는 등 니코틴
금단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게 된다.처벌
은 특정 행동을 하게 된다면 처벌받을 것이 예상되지만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없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을 낮춘
다.비만아동은 활동량을 늘이려는 행동에 대한 강화 뿐 아니라 앉아서 지내는 시
간을 줄이려는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여 운동량을 늘리게 된다.
사회인지이론은 조작적 학습에서와 같은 직접강화,관찰학습에서 이루어지는 대

리강화,자기조절에서 볼 수 있는 자기강화 등 3가지 종류의 강화를 모두 인정하며
이러한 강화를 다시 내부(internal,intrinsic)강화와 외부(external,extrinsic)강화로
구분한다(Lepper와 Green,1978).여기에서 외부강화는 예측 가능한 강화가치를 지
닌 사건이나 행동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다.이에 반해 내부강화는 개인 자신의
경험이나 지각을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일반적으로 내부강화 기제를
활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학습의 효과를 더욱 증대시키고 더 오랫동안 기억을 유
지시키며 해당 주제에 대한 흥미를 더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Lepper와 Cordova,
1992).외적 동기화보다는 내적 동기화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금연 성공률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Curry등,1990).또,행동에 부과되는 외적 강제(외부강화)
는 오히려 내적 동기화의 수준을 낮출 수도 있다.즉,내부강화 효과가 있는 것을
외부강화로 변화시킬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예를 들면,조깅을 즐겁게 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면 더 이상 조깅을 즐기지 않게 되고 흥미를 잃은 결과,조깅
하는 빈도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하지만,지속하기 어려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경우처럼,경우에 따라서는 외부보상이
행태변화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따라서,적절하게 내부강화와 외부강화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결과기대(outcomeexpectations)
Bandura(1986)가 행동의 선행 결정요인(antecedentdeterminants)이라고 부른 결

과기대는 행위자가 특정행동의 결과로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개인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의 결과로 특정한 사건이 발생된다는 것
을 학습하고 그러한 상황이 다시 주어지면 동일한 사건이 다시 발생할 것으로 기
대하게 된다.습관적인 행동을 제외하면,사람들은 행동이 수행되는 상황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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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들을 예측하고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여 시도해 보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자신의 행위로 초래될 결과를 예상해 보게 마련이다.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실제 그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상황에 대한 기대와 행위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개발한다.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행위의 결과를 예견해 보면 불안감이 감소
되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증가된다.
결과기대는 다음 네 가지 방법을 통해 학습된다(Bandura,1986).
1)유사한 상황에서의 예전경험(성과취득,performanceattainment)
2)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찰(대리경험,vicariousexperience)
3)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 듣거나 사회적인 설득
4)행동에 대한 감정이나 물리적인 반응(생리적 각성,physiologicalarousal)
청소년 흡연예방의 사례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를

잘 보여준다.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광고,선배나 어른들의 역할모델을 통해 결과
에 대한 기대를 학습한다.즉,청소년들은 재미삼아 담배를 피울 수도 있고,가슴
두근거리는 스릴로 흡연을 경험할 수도 있다.또,어른다워 보이고 싶다거나 이성
에게 매혹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흡연할 수도 있다.보건교육을 시행할 때 청소년들
끼리 흡연의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에 대해서 직접 토론하게 하거나 다른 청소년들
이 억지로 담배를 피우게 할 때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법을 이용
할 수 있는데,이러한 방법은 성공적으로 흡연을 예방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연구에서 예방프로그램의 핵심 성공요인은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부정적 결과기대)
의 활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Flay,1985).

⑦ 결과기대치(outcomeexpectancies)
Bandura(1986)가 유인가(incentives)라고 부른 결과기대치는 기대가치이론에서는

유의성(valence)이라고도 하는데(이문규와 홍성태,2002),이는 행위의 결과에 개인
이 부여하는 가치를 의미한다.결과기대치는 양의(긍정적)값이나 음의(부정적)값
등 정량적 크기를 가지는데 보통 -1에서 +1까지 연속선상의 값으로 표시한다.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사람들은 긍정적 가치를 가지는 결과를 최대화하고 부정적 가
치를 가지는 결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이를 건강증진 프로
그램에 활용하는 예를 들어 보면 비만한 성인에게 체중감소를 위한 기술을 교육할
때 식품소비에 부여하는 긍정적 가치를 부정적 결과기대치로 대체하도록 도울 필
요가 있다.체중이 감소된 후의 매력적 몸매나 신체적 건강함을 강조하거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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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으로 성공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경우 보상으로 장려금을 지불하는 방법 등
도 고려해 볼 수 있다.한 연구에 따르면 흡연의 긍정적 결과기대치가 높을수록 금
단증상을 심하게 경험하며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기대치는 모두 금연시도의 성공
여부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Wetter등,1994).식품에 대한 선호나 취향은 음식
섭취의 직접적인 결과기대치이다.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선호는 아동의 과일과
야채 섭취를 가장 핵심적인 예측인자였다(Domel등,1993;Lakkakula등,2008).
많은 연구자들이 사람들이 장기적 편익보다는 단기적 편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예컨대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은 ‘30년 후의 심장발작을 예방하기
위해서’와 같은 장기적 편익보다는 ‘매력적인 몸매를 가지게 된다’든지 ‘친구에게
테니스를 이기기 위해서’등 단기적 편익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흡연 프로그램의 경우도 암이나 심혈관질환의 이환이나 이 질환들로 인한
사망을 예방한다는 장기적 편익보다는 ‘입에서 냄새가 난다’든지,‘지저분해 보인다’
와 같은 단기적인 부정적 결과기대치를 강조하는 경우 성공가능성이 더 높았다
(Branowski등,2002).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참고하면 원하는 행태를 시작하게 하는
데는 장기적 결과기대치의 강조보다는 단기적 결과기대치의 강조가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변화시키고자 하는 행동의 동기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긍정적 결과기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⑧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기효능감은 특정행동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의 극복을 포함하여 그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자신감의 정도를 의미한다.지각된 자기효능감은 특
정행동에 투입하는 노력의 양이나 달성되는 성과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행동변화 요인이다(Bandura,1986).
자기효능감은 여러 경로를 통해 형성될 수 있다.강력한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제는 성공의 경험들(masteryexperiences)이다.어떤 행동이든 간
에 그 행동이 성공할 것이가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정보는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는’는 경험,즉 자신의 행동이 작인으로 기능하고 그 행동이 결과의 작인으로 작용
하는 경험일 터이기 때문이다.반면에 실패는 자기효능감을 약화시킨다.특히 효능
감이 강고하게 형성되기 전에 실패한 경우라면 그 약화효과는 더 크다.그러나 성
공경험과 실패경험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기전은 보다 복합적이다.성공경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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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효능감을 개발하는 과정은 기성의 습관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다.오히려 그 과
정은 것은 만일 사람들이 쉬운 성공만을 경험한다면 신속한 결과만을 기대하고 실
패하면 쉽게 낙담하게 될 것이다.(Bandura,1995)
Bandura가 이 개념을 도입한 후 수많은 연구에 의해서 자기효능감이 건강관련행

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입증되어 왔고 이에 따라 이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와 관련하여 건강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의 제고방법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이에 대해 Bandura(1986;1997)는 관찰학습과 상호참여학습 기법이 목표
로 하는 행동을 시작하고 발전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단일 과제
를 여러번 반복해서 실행하면 성과에 대한 개인의 기대를 변화시킴으로써 자기효
능감이 형성된다.또 더 나은 방법으로 과제를 성공리에 수행하는 경험이 누적되면
서 과제 수행의 성공에 대한 결과기대가 증가되며 이는 역으로 행동의 시작과 유
지 및 추진력에 영향을 미친다.이를 행태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다.예컨대 당뇨환자에게 자가 인슐린주사를 훈련하고자 하는 보건의
료 전문가는 자가주사 과정을 여러 단계로 구분한 뒤(주사기에 적당량의 인슐린 넣
기,사용되는 모든 물품이 살균되어 있는지 확인하기,주사기에 거품이 없는지 확
인하기,주사기 눈금에 맞는 정확한 양 확인하기 등)각 단계를 반복적으로 훈련시
킴으로써 효과적으로 이러한 행태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각 단계를 단
순화한 후 매 단계를 독자적으로 시행하도록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면 훈련받는 대
상자들은 쉽게 각 단계를 이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Bandura,1997).
아울러 자기효능감은 목표로 하는 행동별로 구체화시켜서 측정되어야 하며 대상

집단이 부딪히게 되는 장애요인과 아울러 그 집단구성원의 행동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Bandura,2006).

⑨ 성과의 자기조절(self-controlofperformance)
성과란 용어는 인간의 행동을 목표 달성에 역점을 두고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행동의 전형적 특성은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 의도성에 있
으며 의도의 달성은 적절한 수준의 자기조절을 필요로 한다(Bandura,2005a).건강
증진의 핵심적 수단 가운데 하나인 보건교육은 건강한 행태는 의지만으로 달성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개인으로 하여금 건강과 관련된 행동을 장악할 수 있도록 자
기조절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andura(1991)에 따르면 자기조절은 몇가지 하위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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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기능으로서 자신의 행동,그 행동의 결정요인 및 행동의 효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기능이다(모니터링).또 자기조절을 위해서는 개인
적 기준 특히,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채택하는 과
정이 요구된다(목표설정과 전략채택).이와 아울러 자기조절을 위해서는 정서적으
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응을 통해 자기보상(self-rewards)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하다.즉,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다면 이에 대해서 만족하고 스스로의 성취
를 즐기는 등 자신에게 스스로 보상을 하는 것이다.여기에는 스스로 동기를 부여
할 수 있는 유인을 책정하고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
기 위한 자기반응이 포함된다.
성과의 자기조절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역할은 중요하다.과제를 해결함에 따라

자신의 수행결과를 관찰하고,목표로의 진전을 평가하며,과제를 계속하거나 변화
시키게 되는데 목표로의 진전에 대해 만족스러운 자기평가를 하게 되면 자기효능
감이 향상되고 목표에 도달했을 때,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때,성과의 기준을 모호하게 잡는 것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
요하다.예컨대 체중감량 프로그램으로서 “당분섭취를 줄인다”는 모호한 목표 보다
는 “하루에 먹는 쿠키 수를 11개에서 8개로 줄인다”와 같은 목표의 설정이 바람직
하다(Baranowski,2002).
자기조절 개념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기조절에 있어 다른

수준에 있을 수 있음은 인정하고 수준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자기효능감
의 수준,자기관리능력,원하는 변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의 수준 등을 고려하
여 이를 세분해 볼 수 있다.첫 번째 수준의 사람들은 높은 자기효능감과 긍정적
결과기대치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특별한 지도가 없더라도 자신이
추구하는 변화를 성취해낸다.두 번째 그룹은 자신의 능력이나 결과기대치를 달성
하기 위한 노력에 어느정도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반신반의하
면서 행동을 시작하기는 하지만 어려움에 직면하면 쉽게 포기한다.이들에게는 어
려움을 겪는 기간동안 개별화된 상호참여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지지와 지도가
필요하다.세 번째 그룹은 건강행태는 자신의 통제 밖에 있어서 노력해 봐야 실패
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며 행동변화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다.이들
에게는 구조화된 점진적 자신감 프로그램(masteryprogram)을 적용하여 집중적으
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작은 성공을 누적시켜가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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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해 가도록 도울 수 있다(Bandura,2005b).

⑩ 감정의 조절(managementofemotionalarousal)
Bandura(1977)는 지나친 정서적 대응반응이 학습과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즉,어떤 자극은 경우에 따라서는 두려운 생각을 불
러일으킬 수도 있는데(자극-결과기대치)이러한 두려운 생각은 정서적 각성인 감정
을 자극함으로써 방어적 행동을 유발시킨다고 지적하였다.이 방어적 행동이 자극
에 효과적인 대처방법으로 기능하게 되면 공포,불안,적대감이 감소될 수 있다.
정서적,생리적 각성을 행동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4가지로 범주화해 볼 수 있

다(Moss,1976).그 중 정신적 방어기제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부정,억제,억압 등
이 있다.또 다른 관리기제는 보다 의식적인 기법으로서 문제를 재구조화하는 방법
이 이에 해당된다.세 번째 범주는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을 처리하는 스트
레스 관리기법으로서 점진적인 이완이나 운동과 같은 방법을 동원한다.마지막으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문제를 명확히 분석한 뒤 이에 근거하여
정서적 각성의 원인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내고 선택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사회인지이론의 구성변수들과 방법들은 이러한 행동적 관리기술을 학
습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Baronowski등,2002).
행동적 관리전략으로서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데,이러한 전략들은 개인과

문화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예를 들면,아주 뚱뚱한 사람은 자신의 몸 상
태를 부정하거나 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사람들은 자주 뚱뚱한 사람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람들의 이런 반응 때문에 자신이 비만하다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비만한 사람들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이 먹는 사람도 있다.또,불안감이 높아지면 보건전문가의 건강
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새겨듣는데 걸림돌이 된다.따라서 행동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보건교육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서적 각성상태를 최소화하거나 불안감이 해소
될 때까지 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인지이론의 구성변수들을 표 3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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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사회인지이론의 구성변수의 정의 및 활용
구성변수 정의 활용

환경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물리
적 및 사회적 요인

기회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함

상황 환경에 대한 개인의 지각 오인을 교정하고 건강한
규범의 형성을 촉진함

행동능력 특정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기술의 훈련을 통해 숙련
(masterylearning)을 촉진함

결과기대 행동에 기대되는 결과 건강행태의 긍정적 모델 설정
결과기대치 특정한 행동에 개인이 부여하

는 가치,유인
기능적 의미를 가지는 변화
결과를 제공함

자기조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
수행하는 행동이나 성과에 대
한 규제

자기모니터링,목표설정,문제
해결,자기보상 등의 기회를
제공함

관찰학습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타
인의 행동결과에 대한 관찰결
과에 의해 행동을 결정하는
학습과정

목표행동에 대한 신뢰할만한
역할모형의 설정

강화 행동결과의 재현 가능성을 높
이거나 낮추기 위해 취하는
개인의 반응

자기보상이나
인센티브의 제공

자기효능감 특정행동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

행위의 세분화 접근법
추구하는 행동별로 구체화

정서적 대응반응 개인이 정서적 자극을 다루는
데 활용하는 전략과 전술

문제해결과 스트레스 관리 훈
련방법의 개발
상황에 따른 정서적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의 제공

상호결정론 개인,행동,행동이 수행되는
환경간의 역동적 관계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과 기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포괄적 이해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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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회회회인인인지지지이이이론론론의의의 활활활용용용과과과 신신신체체체활활활동동동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연연연구구구

사회인지이론을 건강분야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Stokols(1975)로서 그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을 적용
하였다.그 이후로 사회인지이론을 체계적으로 적용한 집단적 프로그램들이 등장하
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것은 미네소타 북부지역인 노슬랜드에서 중학생들을 대상
으로 시행된 음주예방프로그램 AmazingAlternatives(Williams등,1995)와 4,5학
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게 하는 등 식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식이프로그램인 Gimme5!(Domel등 1993)이다.
표 4에 제시한 것처럼 노슬랜드 프로젝트는 사회인지이론의 제 요소들을 고루

활용하여 설계되었는데 프로젝트 시행결과,사회인지이론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중
재 프로그램이 대상 집단의 행동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3년간 중재프로그램을 적용받았던 집단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음주시작 연
령이 지연되었으며 음주율도 낮았다.‘Gimme5!’역시 사회인지이론의 구성요소들
을 포괄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는데,
단기적으로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향상이 관찰되었으나 이러한 차이는 1년 후에
소실되었다.낮은 효과의 원인으로서는 중재 프로그램을 담당한 교사들이 담당한
역할의 일부만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과제의 성취도가 낮았기 때문으로 평가되
었다(Domel등 1993).
신체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개발에 사회인지이론을 적용한 연구도 다

수 존재한다.이 중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Warren등(2003)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영양과 운동의 복

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인 "BeSmart!"의 결과를 보고하였는데,이 프로그램은 사회
인지이론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시켰다.
∙대부분의 아동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단기적 편익을 포함하여 바람직
한 행동의 가치에 대한 의식을 제고한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맛보고 비경쟁적 신체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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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칭찬해 주고 작은 상품 등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한 유인들을 제공한다.
∙실천에 요구되는 기술을 개발하여 바람직한 행동 수행에 대한 신뢰감을 높인다.
∙바람직한 건강행동의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가능하면)학부모와 함께 사
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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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노슬랜드 프로젝트에서 사회인지인론 구성요소의 활용 예
사회인지요인
구성요소 구성요소 활용의 예

환경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술 없는 대안을 기획함
-알코올의 상업적 접근을 막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설정함
-술 없는 무도회,동창회 등을 기획함
-“(미성년자에게)술 제공금지”라는 매시지가 담긴 유인물을
이용한 캠페인을 실시함

∙가정에서 부모의 참여를 유도함
-우편엽서를 이용하여 10대들의 음주에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정에서 모범을 보이도록 목표를 정함

상황 ∙음주에 대해 부정적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10대의 4가지 역할
모델을 설정한 오디오 테입을 제작함

행동능력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저항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함
∙술 없는 지역사회 행사(T.E.E.N.S.)를 기획하는 기술을 교육함

결과기대 ∙또래집단의 리더들이 음주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토론을
주도하여 진행함

결과기대치 ∙음주행위를 쿨하거나,매혹적이거나,사회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묘사하지 않는 활동을 전개함

자기조절 ∙프로젝트의 마지막 날까지 음주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적어
타임캡슐에 담음

관찰학습 ∙또래집단의 리더를 선출하여 훈련시킴
∙음주와 관련된 사연을 담은 4종류의 오디오 테입을 제작함
∙T.E.E.N.S.그룹이 친구들을 위한 파티를 개최함

강화 ∙T.E.E.N.S.티셔츠를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줌
자기효능감 ∙술 권하는 상황에 저항하는 내용으로 역할극과 그룹활동을

전개함
상호결정론 ∙학생들은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학습함
∙사회적 환경이 변화됨으로써 술 마실 기회가 감소함
∙술 마시는 학생들이 감소하면 술 권하는 일이 줄어듬

자료원 :Baronowski등,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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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진행된 프로그램의 결과 신체활동그룹(운동프로그램 ‘PlaySmart’의 적
용대상)이 대조군과 영양그룹에 비해서 더 많이 걷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러나
이 연구는 어떤 사회인지이론의 구성요소가 프로그램의 성공에 기여하는 매개변수
로 작용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는 않았다.
사회인지이론의 구성요소가 신체활동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초등학

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Trost등(1997)의 연구가 있다.이 연구는 아동
을 대상으로 사회인지이론 변수를 측정한 후 1년 뒤에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신체
활동량에 대해 추적조사를 시행하여 중등도 운동과 고강도 운동의 독립적 예측인
자로서 사회인지이론의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그 결과 고강도 운동의 경우 지역사회 스포츠클럽 참여,자
아효능감(장애극복),운동 즐김(체육시간),인종,부모의 활동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이 변수들의 고강도 운동에 대한 설명력은 26%였다.또,고강도 운동의
지속성에는 장애극복 효능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중등도의 신체활동
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역사회 스포츠 클럽 참여,자아효능감(장애극
복),결과기대 등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7%였다.
이와는 달리 잉글랜드 남서부 마을에 거주하는 13-14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축

된 코호트를 통해 일종의 외적 강화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른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격려와 기타 사회인지이론 변수들이 신체활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한 연구도 있다(Biddle과 Goudas,1996).이 연구결과 어른들의
운동에 대한 격려는 지각된 운동역량과 운동의도를 매개로 고강도 운동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어른들의 격려는 고강도 운동의 실행에 대한 직접효과
도 있음이 확인되었다.또 과업목표는 의도를 매개로 하여 운동실행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였다.그러나 행동능력의 일부인 지식은 운동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그
림 5).
보다 연령층이 높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동에 대한 예측인자로서 사회인지이

론 변수의 가치를 검정한 연구(Reynolds등,1990)는 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
구화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이 연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인지변수
를 포함하여 기초조사를 시행한 뒤,16개월 후의 운동량을 추적조사하고 위계적 다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사회인지이론 구성요소들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운동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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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목표

지각된
운동역량

지식

어른의
격려

의도

고강도
운동

.27**

.25**

.18*

.22**

.32***

.18*

* p<.1
** p<.05
***p<.01

그림 5.어른의 격려와 사회인지변수가 고강도 운동실행에 미치는 영향
자료원 :Biddle과 Goudas,1996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남학생의 경우 기초조사시의 신체활동량과 운동의도
였으며,여학생의 경우는 체질량지수,자아효능감,운동의도 등이었다.이 연구에서
사회적 상황은 운동량의 유의한 예측인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역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사회인지이론에서 사용되는 구성요소들

을 보다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진행한 추적조사연구(Winters,2003)결과는 이와 달
랐다.이 연구결과 성,사회적 상황,자아효능감의 강도,자기조절,결과기대치 등이
운동량을 예측하는 변수들이었고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변수는 결과기대치
(R2=0.10)였으며 성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인지이론의 설명력은 29%였다.미국 오하
이오주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또 다른 연구
(Hortz와 Petosa,2008)는 신체활동량 증가 프로그램(ThePlanningtobeActive,
PBA)을 적용한 후 사회인지이론의 요인들의 방과후 운동량에 대한 중재효과를 평
가하였다.이 연구결과 중재 전에 비해 신체활동량과 사회적 상황,자기조절이 동
시에 유의하게 증가하였고,그룹을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분석한 회귀분석에서 사회
적 상황과 자기조절변수는 중등도 운동을 중재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그
러나 이 연구결과 결과기대치와 자아효능감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다중회귀분석
모형에서도 결과기대치와 자아효능감은 운동량을 예측하는 변수가 아니었다.이 연
구결과를 통해 최소한 고등학생의 경우 사회적 상황과 자기조절은 훈련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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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함으로써 유의하게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인지이론 구성요소의 변화
는 운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Petosa등(2003)운동수행에 미치는 사회인지이론의 변수들이 가지는 중재변수로

서의 효과를 미국대학생들에게 적용하여 확인하였다.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운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의 사회적 지지,친구의 사회적 지지,결과기
대치,긍정적 운동경험,자기조절 기술(p=0.069로서 경계역 수준의 의미가 있었음),
자아효능감-장애극복,운동정체성(exercise-role-identity)등이었고 이 변수들의 설명
력은 27.2%였다.

사사사회회회인인인지지지이이이론론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비비비판판판과과과 제제제언언언

행태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들은 모두 다양한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이론을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에 적용할 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사회인지이론도 예외는 아니며,다양한 제한점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Baranowski,2002;Eberg,2007).
먼저,가장 명백한 비판은 사회인지이론이 매우 복잡하고 행동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너무 많은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이라기 보
다는 서로 연관된 “잡동사니들”을 그러모아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
로 인해 “만약_______라는 조건이 충족된다면,A라는 사람은 B라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와 같은 형식으로 사회인지이론을 이용한 가설을 설정하려고 할 때 이
러한 가설을 얼마나 정확하게 검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변
수들에 대해 명확히 정의내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서로 다른 여러 변수들에 대한
가중치도 부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각 변수들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기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Eberg,2007).
두 번째 비판은 첫 번째 비판과 관련되어 있는데,사회인지이론은 많은 비판을

통해 이미 끝난 이론이라는 극단적 주장도 제기된다.즉,이 이론이 진화하는 과정
에서 그 강조점은 여러 행동변수로부터 자아효능감으로 이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이 이론에 포함되어 있던 여러 구성요소들이 여전히 군더더기처럼 매달
려 있다는 것이다.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비유컨대,한 때 유행처럼 코르셋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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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 입었다고 하더라도,이제 철지난 몸매유지를 위해 그걸 여전히 걸치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한다(Eberg,2007).사실 사회인지이론의 핵심적 이론가인
Bandura이론은 자기효능감이론으로 수렴된다.2008년 현재까지도 정력적 학술 활
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의 이론을 집대성한 두 권의 저서(Bandura,1995;1997)는
모두 자기효능감을 그 이론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회인지이론은 사회학습이론이라는 행동주의이론의

전통을 그 기반으로 흡수하여 개인의 사회심리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간의 역동
을 설명하는 견실한 이론체계로 부각되고 있다.많은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끝난
이론이라기 보다는 이 이론체계의 진화단계 초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비판을 자양
분으로 하여 성숙된 이론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오히
려 Bandura의 전반인 사회인지이론 체계의 일부,예컨대 자아효능감과 같은 강력
한 설명력을 가지는 변수만을 그 총체적 이론체계에서 분리하여 자신의 이론체계
에 절충적으로 포함시켜 이용하는 절충주의적 이론적 관행에 비판의 칼날이 겨누
어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와 아울러 사회인지이론은 여러 나라에서 시행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배경

이론으로 적용되어 그 현실적합성에 대한 검증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이
는 이 이론의 창의적으로 적용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먼저 지적되어야
할 점은 대부분의 사회심리학적 모형이 공유하고 있는 점이기는 하나 사회인지이
론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은 설명하고자 하는 행태에 대한 낮은 설명력이 문
제로 지적된다.예컨대 식행동에 대한 이 이론의 설명력은 대체로 30%를 넘지 않
는다.이러한 낮은 설명력은 부분적으로는 종속변수인 관련행동이나 독립변수인 사
회인지이론의 측정방법상의 부적절성에 기인한다.따라서 이 이론의 적용과 확인을
위힌 측정도구들이 개발되어 다양한 연구에 적용될 필요성이 제기된다(Baranowski,
2002).이와 아울러 Maibach와 Murphy(1995)는 그동안 실행된 중재연구에서 낮은
결과를 보인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1)사회인지이론의 구성요소를 어디에서 언제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2)목표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이론의 구성요인들이 창의적으로 적용될 필

욕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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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론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어떤
각 세부영역의 어떤 요인들이 효과를 발휘하는 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
(4)평가에 사용되는 측정도구를 세심하게 선별하고 설계하는 한편 필요한 사전

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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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틀틀틀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초등학생들의 레저시간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판단되는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선정하고 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인지이론
의 제 변수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레저시간 운동량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시행된 단면 연구이다.환경적 요인으로서는 사회적 상황,물리적
상황,사회인지이론 변수로서는 자아효능감,결과기대,자기조절 등을 포함시켰고
통제변수로 조사된 특성변수는 아동 개인의 특성변수,부모의 특성변수들을 고려하
였다(그림 6).

가가가 상상상황황황
-사회적 상황
부모/친구

-물리적 상황
나나나 자자자아아아효효효능능능감감감
-사회적 지지
-장애극복
-대안마련
다다다 결결결과과과기기기대대대
-신체적 결과
-사회적 결과
라라라 자자자기기기조조조절절절
-목표설정
-자기모니터링
-사회적 지지
-강화
-장애극복

가가가 개개개인인인의의의 특특특성성성변변변수수수
-사회인구학적요인
-신체적 특성
-인지적 요인
신체만족도
몸매관심도
운동즐김

-과외활동
과외교습,TV시청
컴퓨터,게임

나나나 부부부모모모의의의 특특특성성성변변변수수수
-자녀의 운동에
대한 관심도

-신체적 특성
-운동여부
-운동모임 가입여부

사회인지이론 변수군
특성 변수군

레저시간 운동량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그림 6.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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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2008년 9월 현재 광주/전남지역 소재 14개 초등학교(광주 6개,전남 8
개)에 재학 중인 4,5,6학년 학생 4,1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이들로부터 2008년 9
월 16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자료를 수집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소재한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조사협조 가능성

과 조사대상자수를 고려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대상학교를 일차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교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학교장의 연구참여
동의를 확보한 후 선정된 학교의 4,5,6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
였으며,연구대상자 모두에 대해서 학부모의 동의서를 받았다.
조사는 학부모에 대한 조사를 먼저 시행한 후 학생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부모

설문조사는 연구 협조요청문,학생용 설문지,부모용 설문지,부모동의서가 포함된
설문지를 가정으로 배부하여 부모가 동의서에 서명하고 부모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여 회수하고 부모의 동의서가 첨부된 설문지에 한해서 연구대상 학생의 담임교
사가 교실에서 학생용 설문지의 내용과 방법을 연구대상자에게 설명하고 학생들이
자기기입식으로 완성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4,500부를 배부하여 총 4,169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92.6%),부모 설

문지와 학생 설문지를 분리하여 매칭이 불가능한 설문지(18부)를 제외한 총 4,151명
을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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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조사사사도도도구구구 및및및 주주주요요요 연연연구구구변변변수수수

조사도구에 포함된 연구변수는 다음과 같다.

레레레저저저시시시간간간 운운운동동동량량량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레저시간 운동량은 Godin의 레저시간운동량 설문지
(Leisure-timeExerciseQuestionnaire)(Gordin과 Shephard,1985)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이 조사도구는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것을 제외하고 평상시에 늘 하던 운
동(한번에 15분 이상)”을 강도별로 격렬한 운동,보통의 운동,가벼운 운동으로 분
류하고 각 강도별 운동에 해당되는 운동의 사례를 제시한 후 이를 참고하여 일주
일 동안 시행하는 운동 횟수를 강도별로 공란에 기입하게 하였다.격렬한 운동의
예로서는 달리기,축구,롤러스케이트 타기,격렬한 수영 등을 제시하였고,보통의
운동으로는 빨리 걷기,배구,배드민턴,가벼운 수영 등을,가벼운 운동으로는 볼링
이나 가벼운 산책 등을 예로서 제시하였다.조사된 강도별 운동 횟수를 다음 수식
에 대입,총 레저시간운동점수(totalleisuretimephysicalactivityscore)를 구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총 레저시간운동량(점수)=격렬한 운동빈도(회/주)×9
+보통의 운동빈도(회/주)×5
+가벼운 운동빈도(회/주)×3

학학학생생생의의의 특특특성성성변변변수수수

조사대상자 중 학생의 경우,일반적 특성은 성,연령,학년,경제수준 인지(‘아주
잘 산다’에서 ‘아주 못 산다’까지 5점 척도),거주지역(시/군/구,읍/면/동으로 조사
하여 광주/전남;광주/전남 도시/전남 농촌;도시/농촌으로 재 구분함)을 조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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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체적 특성은 가장 최근에 측정한 본인의 키,몸무게를 직접 설문지에 기록하
게 한 후 이를 체질량지수(bodymassindex)로 환산하였다.체질량지수는 다시 보
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작성한 2007년도 한국 소아체질량지수 성장도표상의 85
백분위수 미만을 정상,85백분위수 이상 95백분위수 미만을 과체중,95백분위수 이
상을 비만으로 정의하고 이 비만도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밖에 운동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인지적 특성으로서 다이어트 관

심도,몸매 만족도,운동즐김을 조사하였다.다이어트 관심도와 몸매 만족도는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 1문항씩으로 측
정하였다.
운동즐김(enjoymentofexercise)은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체육시간 선호’와 ‘운동할 때의 기분’각 1문항씩을 ‘아주
싫다(1점)’에서 ‘매우 좋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구하였다.총점은 10점 만점으로 점수가 증가할수록 운동을 더 즐기는 것을 의미한
다.이와 아울러 부모의 운동에 대한 관심도를 ‘학생의 부모님께서는 학생이 운동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묻고 ‘아주 싫어하신다(1점)‘에서 ‘아주
좋아하신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 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방과 후에 운동 이외에 시행하는 활동으로서 태권도나 무용 등 몸을 움직이는

운동 이외의 과외활동(개인과외교습과 학원수강)은 그 여부와 하루 중 소요시간
(분),기간(개월),학교공부 외에 학습에 소요되는 총시간(분/일)을 조사하였고,컴퓨
터(게임 포함),게임기,텔레비전 등 전자매체의 시청 등에 하루 중 소요하는 시간
을 분단위로 묻고 각 매체별 소요시간과 전자매체에 소요하는 총시간을 계산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부부부모모모의의의 특특특성성성변변변수수수

부모용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한 특성변수는 다음과 같다.먼저 부/모의 신체적
특성으로 키,몸무게를 각각 부모가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게 하여 조사한 후 체질
량 지수(BMI)를 계산하였으며 비만도는 체질량지수 18.5미만을 저체중,18.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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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미만을 정상,23이상 25.0미만을 과체중,25.0이상 30.0미만을 비만,30.0
이상을 고도비만으로 정의하여 분류하고 이를 분석에 이용하였다.또,부/모의 운
동관련 특성으로 규칙적 운동여부,운동모임 가입여부를 부/모 각각에 대해 조사하
였다.
자녀가 방과 후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기를 기대하는 지에 대해서 ‘학과공부의

보충’,‘독서 등 일반교양 활동’,‘운동’,‘기타’의 4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기대하는
점수를 기입하되 4개 항목에 대한 기대점수를 모두 합하면 100이 되도록 답하게
하였고,이 중 ‘운동’의 기대치(%)를 자녀의 운동에 대한 관심도의 척도로 이용하였
다.

사사사회회회인인인지지지이이이론론론 변변변수수수

사회인지이론에 포함된 변수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사도구를 이용하였다.
물리적 상황을 제외한 모든 사회인지이론 척도는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들로서 한글판이 없어,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국문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먼저 선정된 도구들을 연구자가 일차로 국문으로 번역한 후 해당 보건분야 전문가
가 원문과 국문을 대조하여 번역문안의 액면타당도를 평가하였다.다음으로 연구자
가 초등학교의 학교장 1명,담임교사 2명과 함께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검토된 국문표현에 대해서는 다시 보건분야 전문가가 원
문과 대조하여 원 뜻의 손상이 없는지 재검토하였다.이 과정을 거쳐 작성된 설문
지를 이용하여 1개학급 35명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시행하였고 조
사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 이해하기 힘들다고 답한 문항에 대해서는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수정한 후 최종 조사도구로 이용하였다.
사회인지이론의 상황변수 중 사회적 상황(socialsituations)은 함께 운동할 것을

권유하거나 운동부족을 지적하는 등 연구대상자의 운동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최근 행동으로서 연구대상자가 인지
한 것을 의미하며 Saunders(1997)가 개발한 사회영향(socialinfluence)조사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이 조사도구는 친구관련 4문항,가족관련 4문항 등 총 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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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별로 ‘전혀 그런 적이 없다(0점)’에서 ‘자주 그랬다(3점)’
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전체 문항 및 하위요인별 합산점수(0-12점)를 이용하였으
며,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관련 상황이 운동에 유리함을 의미한다.물리적 상황
은 운동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1
개의 문항 즉 ‘주변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지’묻고 ‘거의 없
음(0점)’에서 ‘대부분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음(3점)’까지 3점 리커트 척도
로 답하도록 구성하였다.
결과기대치(outcomeexpectancies)는 운동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는 신체적,사회적 결과에 부여하는 긍정적 및 부정적 가치로서 Bandura(1986)의
이론에 근거하여 Saunders(1997)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운동관련 신념
(belief)조사척도를 연구자가 번역하여 이용하였다.문항은 신체적 기대 11문항,사
회적 기대 5문항 등 총 16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0점)’에서 ‘정말 그럴
것이다(3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전체문항을 합산한 총점과 하위영역별로 합산
한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을 통해 기대하는 결과에 부여하는 총 가치와 영
역별 가치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자아효능감(self-efficacy)은 운동과 관련하여 타인의 지지를 구하고 관련된 장애를

극복하는 한편,운동을 거부하는 내적 유혹에 물리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개인
의 능력에 스스로 부여하는 신뢰를 의미하며,Bandura(1986)의 이론에 근거하여
Saunders(1997)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아효능감 조사 척도를 연구자가 위
에 제시한 방법대로 번역하여 이용하였다.이 조사도구는 사회적 지지추구 8문항 장
애극복 3문항,대안마련 6문항 등 총 17문항으로서 문항별로 ‘정말 할 수 있다’(1점)
에서 ‘절대 할 수 없다’(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후 '절대 할 수 없다'0
점에서 '정말 할 수 있다'3점으로 역환산한 문항별 점수의 합을 전체문항과 하위
영역별로 구하여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능력에 대해 스스
로 부여하는 신뢰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조절(selfcontrol)는 운동과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의 의지적 성

취욕구 요소로 Bandura(1986)가 제시한 이론적 모형에 따라 Winters(2001)가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조절 조사척도를 연구자가 위에 제시한 방법에 따라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다.이 조사도구는 목표설정(7문항),자기모니터링(7문항),사회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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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2문항),강화(5문항),장애극복(6문항)등 총 37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문항별로
‘그렇게 한 적이 거의/전혀 없다(1점)’에서 ‘늘 그렇게 했다(4점)’의 4점 리커트 척
도로 측정한 후 이를 0점에서 3점으로 전환한 후 전체 문항 및 하위요소별 문항의
합산점수를 이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관련된 의지와 성취욕구가 높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대상에게 적용한 사회인지이론 변수 측정도구의 신뢰도계수를 표 5에 제

시하였다.

표 5.조사도구의 신뢰도계수

조사도구 하위범주 문항수 신뢰도계수
운동 즐김 2 .618

사회적 상황 친구 4 .687
가족 4 .692
전체문항 8 .732

결과기대 신체적 11 .769
사회적 5 .740
전체문항 16 .806

자아효능감 지지추구 8 .787
장애극복 3 .833
대안마련 6 .822
전체문항 17 .903

자아통제 목표설정 7 .856
자기모니터링 7 .808
사회적 지지 12 .872
강화 5 .830
장애극복 6 .879
전체문항 37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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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MSExcel의 스프리트 시트를 이용하여 전산입력한 후 데이터의
오류 검색 및 수정과정을 거쳐 SPSS/WIN Ver.1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구체
적인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은 Cronbach의 alpha계수를 이용하여 내적 일치도를 평

가하였고,연구대상자의 특성분포는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제시하
였다.연구대상자의 사회인지이론 변수별 수준은 산술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여
제시하였고,연구대상자의 특성별 레저시간 운동량의 차이는 t-검정,분산분석을 이
용하여 검정하였다.사회인지이론 변수들과 레저시간 운동량의 관련성은 상관분석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특성변수를 통제한 후 사회인지이론 변수가 레저시간 운
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에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regression)을 이용하였다.이때 1단계로는 개인적 특성변수,2단계로는 부
모 특성변수,3단계로는 사회인지이론 변수군을 투입하여 각 변수군별 설명력과 독
립변수들의 회귀계수 값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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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분분분포포포

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분분분포포포

총 연구대상자 4,151명을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48.5%,여학생이 51.1%였고 학년
별로는 4학년 39.4%,5학년 32.2%,6학년 28.2%였다.거주 지역별로 보면 광주광역
시 51.4%,전라남도 시 지역 43.3%,전라남도 군 지역 5.1%로서 이를 도시(동지역)
와 농촌(읍·면지역)으로 구분해 보면 도시 51.4%,농촌 48.3%로 두 지역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인지된 경제수준은 ‘못 산다’(아주 못 산다＋못 산다)가 39.5%로 ‘보
통’이라고 답한 학생이 55.1%로 가장 많았고)이라고 인지하는 학생 더 많았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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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분포

*합하여 100.0에 미달되는 부분은 결측치임

특성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성 남자 2,015 (48.5)

여자 2,122 (51.1)

학년(학년) 4 1,636 (39.4)
5 1,338 (32.2)
6 1,170 (28.2)

연령(세) 9 142 (3.4)
10 1,392 (33.5)
11 1,417 (34.1)
12 1,000 (24.1)
13 180 (4.3)

거주 지역 광주 2,133 (51.4)
전남/시 212 (5.1)
전남/군 1,797 (43.3)

인지된 경제수준 잘 산다 145 (3.5)
보통이다 2,288 (55.1)
못 산다 1,641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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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분분분포포포 방방방과과과후후후 활활활동동동

과외교습을 받지 않는 학생(13.3%)에 비해 받는 학생(86.0%)이 많았고,과외교습
을 받는 학생들의 과외교습 기간은 1년 미만이 30.2%,1년-3년 미만 33.3%,3년 이
상 36.5%였다.또 과외교습을 받는 학생들의 하루 과외교습 시간은 1시간미만
13.3%,1시간-2시간미만 24.3%,2시간-3시간미만22.0%,3시간-4시간미만 19.0%,4시
간 이상 21.4% 등이었다.
컴퓨터나 게임,TV시청 등에 소요하는 일당시간의 분포를 보면 컴퓨터는 하루 1

시간에서 2시간 사이가 39.5%로 가장 많았고,30분미만 19.7%,30분에서 1시간미만
20.5%,2시간 이상 20.4% 보다 많았다.또 게임기 등을 통한 게임시간은 하지 않는
군 77.5%이 하는 군 22.5% 보다 많았다.TV시청은 대부분(79.8%)이 매일 시청하고
있었으며,하루동안 전자매체를 이용하는 총시간은 대부분 2시간 이상(73.8%)에 속
하였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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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연구대상자의 특성분포 :방과후활동

특성변수(단위) 구 분 빈 도 (백분율)
과외 여부 함 3,571 (86.0)

안 함 553 (13.3)

과외 기간(개월) -11 1,253 (30.2)
12-35 1,383 (33.3)
36- 1,515 (36.5)

과외 시간(분/일) -59 553 (13.3)
60-119 1,009 (24.3)
120-179 913 (22.0)
180-239 789 (19.0)
240- 887 (21.4)

컴퓨터 시간(분/일) -29 816 (19.7)
30-59 850 (20.5)
60-119 1,640 (39.5)
120- 845 (20.4)

게임 시간(분/일) 안함 3,217 (77.5)
1-29 242 (5.8)
30- 692 (16.7)

TV시청 시간(분/일) -29 429 (10.3)
30-59 408 (9.8)
60-119 1,268 (30.5)
120- 2,046 (49.3)

전자매체 총시간(분/일) -119 1,088 (26.2)
120-179 826 (19.9)
180- 2,237 (53.9)

*합하여 100.0에 미달되는 부분은 결측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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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분분분포포포 신신신체체체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신신신체체체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인인인지지지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분포는 다이어트 관심도의 경우 ‘보통’(20.3%)이나 ‘높
다’(23.4%)에 비해 ‘낮다’(56.1%)는 응답이 많았고,자신의 몸매에 대한 만족도는 ‘보
통’이 4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만족’(37.5%),‘불만족’(15.0%)의 순이었다.비
만도는 정상이 89.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과체중이 7.4%,비만에 해당되는 학생
이 3.5%였다.운동즐김의 경우 체육시간이 다른 교과 수업시간에 비해 ‘즐겁다’고
답한 학생이 82.0%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 9.4%,‘즐겁지 않다’고 응답한 대
상자 8.0%에 비해 많았고,운동하면 ‘기분이 좋아진다’(79.8%)고 느끼는 학생이 ‘별
로 변화가 없다’(17.4%)거나 ‘오히려 나빠진다’(1.9%)고 답한 학생보다 많았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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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연구대상자의 특성분포 :신체적 특성 및 신체에 대한 인지

특성변수 구 분 빈 도 (백분율)
다이어트관심도 낮음 2,328 (56.1)

보통 843 (20.3)
높음 970 (23.4)

몸매만족도 불만족 622 (15.0)
보통 1,943 (46.8)
만족 1,555 (37.5)

비만도 정상 3,397 (89.2)
과체중 280 (7.4)
비만 132 (3.5)

운동 즐김 Ⅰ 싫음 334 (8.0)
(체육시간 선호) 보통 390 (9.4)

좋음 3,403 (82.0)

운동 즐김 Ⅱ 나쁨 80 (1.9)
(운동시의느낌) 보통 723 (17.4)

좋음 3,312 (79.8)
*합하여 100.0에 미달되는 부분은 결측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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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분분분포포포 부부부모모모의의의 운운운동동동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학생이 평가한 부모의 운동관심도는 ‘보통이다’(46.8%)라고 답한 학생이 ‘좋아하
신다’(37.5%),또는 ‘싫어하신다’(15.0%)고 답한 학생보다 많았고,부모가 스스로 평
가한 관심도(백분율)는 20%에서 29%까지가 39.2%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10%
에서 19%까지(25.6%),30%에서 49%까지(18.7%),50% 이상(3.2%),10% 미만(2.7%)순
이었다(표 9).
부모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도 하지 않은 경우
(33.4%)가 부모 모두가 하거나(22.5%)아버지(14.5%)나 어머니(18.5%)만 하는 경우보
다 많았으며,부모의 운동모임 참여여부는 아무도 하지 않는 경우가 57.0%로 어머
니만 참여(16.7%)하고 있거나 아버지만 참여(6.4%)하고 있는 경우나 부모 모두 참
여(9.2%)하는 경우보다 많았다.
부모의 체질량지수는 아버지의 경우 23.0미만이 35.1%로 23.0-24.9(28.4%)나,25.0

이상(23.1%)보다 많았고,어머니의 경우 역시 23.0미만이 64.3%로 23.0-24.9(15.3%),25.0
이상(7.3%)보다 많았으며,전반적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체질량지수가 낮았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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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부모의 운동관련 변수의 분포
특 성 변 수 구 분 빈 도 (백분율)

자녀 운동 관심도 낮음 622 (15.0)
(학생응답) 보통 1,943 (46.8)

높음 1,555 (37.5)

자녀 운동 관심도(%) -9 113 (2.7)
(부모응답) 10-19 1,063 (25.6)

20-29 1,627 (39.2)
30-49 775 (18.7)
50- 134 (3.2)

부모운동여부 아무도 안함 1,388 (33.4)
아버지만 함 603 (14.5)
어머니만 함 766 (18.5)
모두 함 935 (22.5)

부모 운동모임 가입여부 아무도 안함 2,364 (57.0)
아버지만 함 267 (6.4)
어머니만 함 693 (16.7)
모두 가입 383 (9.2)

체질량지수(부) -18.4 56 (1.3)
18.5-22.9 1,403 (33.8)
23.0-24.9 1,180 (28.4)
25.0-29.9 913 (22.0)
30.0- 44 (1.1)

체질량지수(모) -18.4 304 (7.3)
18.5-22.9 2,367 (57.0)
23.0-24.9 636 (15.3)
25.0-29.9 278 (6.7)
30.0- 23 (0.6)

*합하여 100.0에 미달되는 부분은 결측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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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운운운동동동량량량 분분분포포포

운동에 대한 특성분포를 살펴보면 운동의 빈도는 '거의 안 함'(13.8%)에 비해 '가
끔'(46.28%)이나,'자주'(39.3%)하는 편이 높게 나타났고,고강도의 운동은 주 1회 이
상(72.1%)으로 하지 않음(27.9%)보다,중강도 운동도 주 1회 이상(72.0%)이 하지 않
음(28.0%)보다 많았으며,저강도 운동은 주 1회 이상(60.4%),하지 않음(39.7%)으로
나타나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주 1회 이상 하는 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총 레저시
간운동량점수는 40.15(±30.73)이었고 최대값은 260.0이었다(표 10).

표 10.연구대상자의 운동량 분포

*합하여 100.0에 미달되는 부분은 결측치임

특성변수 구 분 빈 도 (백분율)
운동 빈도 거의 안함 574 (13.8)

가끔 함 1,917 (46.2)
자주 함 1,631 (39.3)

고강도 운동 안함 1,159 (27.9)
(회/주) 1-2 1,199 (28.9)

3-4 765 (18.4)
5- 1,028 (24.8)

중강도 운동 안함 1,163 (28.0)
(회/주) 1-2 1,406 (33.9)

3-4 769 (18.5)
5- 813 (19.6)

저강도 운동 안함 1,646 (39.7)
(회/주) 1-2 1,278 (30.8)

3-4 546 (13.2)
5- 681 (16.4)

총레저시간 운동량점수
(평균±표준편차) 40.15±30.73 최소값 0

-최대값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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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회회회인인인지지지이이이론론론 구구구성성성변변변수수수의의의 기기기술술술통통통계계계

사회인지이론의 구성변수들에 대해서 산술평균과 표준편차 또는 빈도와 백분율
을 표 11에 제시하였다.물리적 상황의 경우,‘보통’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52.7%
로 ‘거의 없다’(31.2%)나 ‘원하는 대부분의 운동을 할 수 있다’(15.5%)보다 많았다.사회
적 상황의 총점은 12점 만점에 8.29(±4.91)점이었으며,이를 친구관련 사회적 상황
점수는 6점 만점에 3.61(±2.86),가족관련 사회적 상황점수는 6점 만점에 4.68(±3.12)
로 친구관련 사회적 상황점수의 평균보다 높았다.결과기대 항목에서는 총점 40점
만점에 30.90(±7.20),신체적 결과기대 33점 만점에 23.08(±5.08)과 사회적 결과기대
15점 만점에 7.81(±3.46)로 신체적 결과기대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자아효능감
관련 평균치는 총점 51점 만점에 30.51(±9.76),지지추구와 관련된 점수가 21점 만
점에 14.13(±4.12)으로 대안마련 18점 만점에 10.51(±4.00)과 장애극복 12점 만점에
5.88(±3.1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자기조절 변수의 경우에는 111점 만점의 총
점에 44.53(±21.69)점이었고,목표설정이 만점 21점에 10.52(±4.99)로 평균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강화 15점 만점에 7.09(±4.02), 자기모니터링 만점 21점에
8.09(±4.46),사회적지지 36점 만점에 12.57(±7.23),장애극복 18점 만점에 6.26(±4.60)
순으로 낮았고,전체적으로는 사회적상황 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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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사회인지이론 구성변수의 기술통계

구 성 변 수 N 백분율 산술평균(±표준편차)점수범위
물리적 상황 많음 1,296 (31.2%)

보통 2,186 (52.7%)
거의 없음 645 (15.5%)

사회적 상황-친구 4,120 3.61(±2.86) 0- 6
사회적 상황-가족 4,120 4.68(±3.12) 0- 6
사회적 상황-총점 4,118 8.29(±4.91) 0- 12

결과기대치-신체적 4,137 23.08(±5.08) 0- 33
결과기대치-사회적 4,137 7.81(±3.46) 0- 15
결과기대치-총점 4,137 30.90(±7.20) 0- 48

자아효능감-지지추구 4,138 14.13(±4.12) 0- 21
자아효능감-장애극복 4,139 5.88(±3.15) 0- 12
자아효능감-대안마련 4,136 10.50(±4.00) 0- 18
자아효능감-총점 4,136 30.51(±9.76) 0- 51

자기조절-목표설정 4,130 10.52(±4.99) 0- 21
자기조절-자기모니터링 4,112 8.09(±4.46) 0- 21
자기조절-사회적 지지 4,112 12.57(±7.23) 0- 36
자기조절-강화 4,118 7.09(±4.02) 0- 15
자기조절-장애극복 4,120 6.26(±4.60) 0- 18
자기조절-총점 4,104 44.53(±21.69) 0-111



- 51 -

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운운운동동동량량량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운운운동동동량량량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일반적 특성과 운동량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성별 운

동량은 남자가 45.83(±32.99)로 여자의 34.91(±27.41)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고
(p=0.000),거주 지역별로 보면 전남소재 초등학교 학생이 42.47(±31.43)로 광주소재
초등학교 학생 38.08(±29.91)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으며(p=0.000),학년별로는 운동
량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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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일반적 특성과 운동량의 관련성

*( )안의 값은 선형적 경향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결과임

특성변수 구 분 산술평균(±표준편차) p-값*
성 남자 45.83(±32.99) .000

여자 34.91(±27.41)

학년 4학년 40.78(±30.71) .446
5학년 40.28(±30.29) (.206)
6학년 39.29(±31.26)

거주 지역 광주 38.08(±29.91) .000
전남/시 지역 39.77(±29.88)
전남/군 지역 42.78(±31.61)

경제여건 인지 못 산다 34.60(±29.75) .000
보통이다 38.04(±30.42) (.001)
잘 산다 43.64(±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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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방과과과후후후 활활활동동동과과과 운운운동동동량량량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과외교습 기간별 운동량은 12개월 미만이 38.35(±31.26)로 가장 적었고 36개월 이
상이 41.69(±31.78)로 가장 많았으며,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17).또 과외기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운동량도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0.004).
과외활동 여부,컴퓨터사용 시간 등에 따른 운동량의 차이는 없었다(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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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방과후 활동과 운동량의 관련성

*( )안의 값은 선형적 경향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결과임

특성변수 구 분 산술평균(±표준편차) p-값
과외활동 함 40.52(±30.65) .086

안함 38.11(±30.77)

과외기간(개월) -11 38.35(±31.26) .017
12-35 40.09(±28.98) (.004)
36- 41.69(±31.78)

과외시간(분/일) -59 35.04(±31.67) .000
60-119 40.90(±30.46) (.000)
120-179 40.67(±30.90)
180-239 39.89(±29.67)
240- 42.16(±30.95)

컴퓨터시간(분/일) -29 40.45(±31.18) .561
30-59 41.16(±29.82) (.263)
60-119 40.02(±29.80)
120- 39.07(±32.94)

게임시간(분/일) 안함 39.90(±31.12) .273
1-29 43.20(±30.19) (.816)
30- 40.20(±29.08)

TV시청시간(분/일) -29 38.33(±31.52) .214
30-59 42.50(±28.92) (.638)
60-119 40.61(±30.55)
120- 39.77(±31.02)

전자매체시간 (분/일) -119 40.95(±30.99) .587
120-179 40.10(±28.93) (.303)
180- 39.78(±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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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운운동동동관관관련련련 신신신체체체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운운운동동동량량량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신체적 특성과 운동량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를 표 14에 제시하였다.몸매 관심
도의 경우 ‘높다’고 답한 학생들의 운동량은 44.15(±32.11)로 ‘낮음’38.92(±330.40),‘보
통’37.42(±29.27)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00).운동즐김은 체육시간 선호도의
경우 ‘좋음’이 41.61(±30.64)로 ‘싫음’33.73(±29.93)과 ‘보통’33.58(±30.33)보다 높았으
며(p=0.000),운동할 때의 느낌은,‘나쁨’26.84(±26.80)이나 ‘보통’27.89(±26.21)에 비
해 ‘좋아짐’이 43.42(±30.93)로 가장 높았으며,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0).비만도와 다이어트 관심도에 따른 운동량의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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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운동관련 신체특성 및 인지적특성과 운동량의 관련성

*( )안의 값은 선형적 경향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결과임

특 성 변 수 구 분 산술평균(±표준편차) p-값
비만도 정상 40.81(±31.09) .735

과체중 41.08(±29.43) (.444)
비만 38.72(±27.10)

몸매 관심도 낮음 38.92(±30.40) .000
보통 37.42(±29.27) (.000)
높음 44.15(±32.11)

다이어트 관심도 낮음 40.38(±32.34) .393
보통 38.97(±28.21) (.688)
높음 40.85(±28.79)

운동 즐김 Ⅰ 싫음 33.73(±29.93) .000
(체육시간 선호) 보통 33.58(±30.33) (.000)

좋음 41.61(±30.64)

운동 즐김 Ⅱ 나쁨 26.84(±26.80) .000
(운동 시 느낌) 보통 27.89(±26.21) (.000)

좋음 43.42(±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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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모모모 및및및 기기기타타타 상상상황황황변변변수수수와와와 운운운동동동량량량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부모 및 기타 상황변수와 운동량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부모가 학생
자신의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4.15(±32.11)로 ‘낮거나’
38.92(±30.40),‘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37.42(±29.27)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운동량이 많았다(p=0.000).부모가 응답한 자녀의 운동에 대한 관심도(%)에 따른
영향에서도 50% 이상이 47.18(±33.13)로 가장 높았고,30-50% 미만이 42.64(±30.88),
20-30% 미만이 41.14(±30.12),10-20%미만이 37.70(±30.76),10%미만이 31.96(±24.68)
로 관심도가 높은 순으로 자녀의 운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부모의 운동여부도 부모 모두 운
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43.87(±31.47)로 가장 높았고,아버지만 하는 경우 41.02
(±29.46),어머니만 하는 경우 40.00(±31.52)순이었고(p=0.021),이러한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0.046).집안이나 주변에 운동시설이 많은 경우가 44.76
(±31.74)으로 ‘보통’인 경우 39.75(±30.33)와 ‘거의 없는’경우 33.12(±28.22)보다 운동
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
아버지의 체질량지수(kg/m2)나 어머니의 체질량지수,부모의 운동모임 가입여부

에 따른 운동량의 차이는 없었다(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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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부모 및 기타 상황변수와 운동량의 관련성

특 성 변 수 구 분 산술평균(±표준편차) p-값*
자녀운동 관심도 Ⅰ 낮음 38.92(±30.40) .000
(학생응답) 보통 37.42(±29.27) (.000)

높음 44.15(±32.11)

자녀운동 관심도 Ⅱ** -9 31.96(±24.68) .000
(부모응답)(%) 10-19 37.70(±30.76) (.000)

20-29 41.14(±30.12)
30-49 42.64(±30.88)
50- 47.18(±33.13)

아버지 체질량지수 -18.4 43.41(±28.63) .803
(kg/m2) 18.5-22.9 40.40(±30.41) (.754)

23.0-24.9 41.24(±31.60)
25.0-29.9 39.86(±30.07)
30.0- 41.73(±32.30)

어머니 체질량지수 -18.4 40.54(±32.40) .753
(kg/m2) 18.5-22.9 40.54(±30.53) (.514)

23.0-24.9 41.84(±31.71)
25.0-29.9 39.28(±27.93)
30.0- 36.78(±29.04)

운동여부 아무도 안함 38.14(±30.17) .000
아버지만 함 41.02(±29.46) (.000)
어머니만 함 40.00(±31.52)
모두 함 43.87(±31.47)

운동모임 가입여부 아무도 안함 39.48(±30.19) .046
아버지만 41.24(±29.42) (.021)
어머니만 41.99(±31.11)
모두 가입 43.48(±34.07)

주변의 운동시설 많음 44.76(±31.74) .000
보통 39.75(±30.33) (.000)
거의 없음 33.12(±28.22)

*( )안의 값은 선형적 경향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결과임;**‘자녀가 방과 후 남는
시간의 몇 %를 운동에 투자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응답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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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회회회인인인지지지이이이론론론 변변변수수수 및및및 운운운동동동량량량의의의 상상상관관관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사회인지이론 구성변수 및 운동량과의 상관성을 Pearson의 상관계수를 이용하
여 상관분석한 결과를 표 16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상황(총점(r=.329),친구(r=.358),가족(r=.189)),결과기대(총점(r=.272),신

체적(r=.239)및 사회적(r=.215)),운동관련 자아효능감(총점(r=.429),지지추구(r=.383),
장애극복(r=.345),대안마련(r=.390)),자기조절(목표설정(r=.399),모니터링(r=.323),사
회적 지지(r=.278),강화(r=.343),장애극복(r=.281),자기조절 총점(r=.374))등 모든
사회인지이론 변수와 운동량은 p<0.001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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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사회인지이론 변수와 운동량의 상관분석결과
LTE sos_frsos_fa sos beli_1 beli_2 beli seff_1 seff_2 seff_3 seff sc_1 sc_2 sc_3 sc_4 sc_5

sos_fr .358

sos_fa .189 .344

sos .329 .802 .837

beli_1 .239 .178 .152 .201

beli_2 .215 .316 .181 .299 .401

beli .272 .277 .194 .285 .898 .763

seff_1 .345 .315 .237 .334 .461 .403 .519

seff_2 .390 .326 .199 .317 .413 .355 .462 .538

seff_3 .383 .326 .235 .340 .485 .388 .529 .608 .723

seff .429 .372 .261 .383 .527 .444 .586 .846 .847 .900

sc_1 .399 .336 .320 .400 .397 .385 .465 .525 .545 .608 .647

sc_2 .323 .352 .281 .384 .328 .391 .420 .450 .473 .541 .565 .701

sc_3 .278 .386 .303 .418 .253 .381 .361 .438 .386 .441 .491 .577 .741

sc_4 .343 .322 .260 .353 .392 .404 .471 .495 .475 .541 .585 .630 .662 .636

sc_5 .281 .289 .267 .339 .264 .339 .350 .398 .394 .463 .486 .616 .714 .712 .655

sc .374 .399 .337 .447 .373 .444 .476 .537 .523 .597 .641 .815 .888 .888 .818 .859
.000

※ 각 셀의 위 숫자는 상관계수,아래쪽에 이태릭체로 제시된 숫자는 각 상관계수의
유의확률 값임
LTE:레저시간의 활동량, sos_fr:친구관련 사회적 상황, sos_fa:가족관련 사회적 상황,
sos:사회적 상황 총점, beli_1:신체적 결과기대, beli_2:사회적 결과기대,
beli:결과기대 총점, seff_1:자아효능감(지지추구), seff_2:자아효능감(장애극복),
seff_3:자아효능감(대안마련),seff:자아효능감 총점, sc_1:자기조절(목표설정),
sc_2:자기조절(모니터링), sc_3:자기조절(사회적 지지), sc_4:자기조절(강화),
sc_5:자기조절(장애극복), sc:자기조절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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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회회회인인인지지지이이이론론론 변변변수수수가가가 레레레저저저시시시간간간 운운운동동동량량량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단일변량분석결과,연구대상자의 레저시간 운동량 점수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표 15에 제시하
였다.연구대상자의 개인특성변수만을 투입한 모형(모형 1),모형 1에 부모 특성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모형 2),모형 2에 사회인지이론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 모
두 p<.001수준에서 적합하였다.추가적으로 투입된 변수군의 설명력은 개인특성 변
수군의 경우 10.1%,부모 특성변수 0.6%,사회인지이론 변수군 17.9%로 사회인지이
론 변수군의 설명력 추가가 가장 컸다(표 17).
사회인지이론 구성변수와 운동량과의 관련성을 보면 물리적 상황의 경우 관련시

설이 부족하다고 인지하는 군에 비해 보통이라고 인지하는 군의 운동량이 유의하
게 많았고(β=3.056;p=.024)충분하다고 인지하는 군 역시 운동량이 유의하게 많
았다(β=3.689;p=.014).사회적 상황의 경우 친구(β=1.920;p=.000)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가족은 관련성이 없었다.결과기대치는 신체적 결과
기대치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으며 사회적 결과기대치는 경계역 수준에서 운
동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β=-0.283;p=.070).즉,사회적 결과기
대점수가 높으면 오히려 운동량이 감소하는 관계가 있었다.자아효능감은 사회
적 지지(β=0.342;p=.028),장애극복(β=1.311;p=.000),대안마련(β=0.582;p=
.002)모두 운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즉,운동하는데 필요한 사
회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으며,운동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을 극복하고 문제
가 있을 때 대안을 마련하여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클수록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기조절의 경우,목표설정(β=1.073;p=.000),
강화(β=0.488;p=.005)는 운동량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나,사
회적 지지는 경계역 수준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β=-0.190;p=
.072).또,모니터링과 장애극복은 운동량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표 17).
통제 변수 가운데서 운동량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성,거주지역,몸매
만족도,과외교습시간 등이었다.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운동량이 더 많았고(β
=-6.428;p=.000),거주지역의 경우,광주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에 비해 전남
농촌지역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운동량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β
=6.705;p=.000).몸매만족도는 만족하는 군에 비해 불만족하는 군의 운동량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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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고(β=0.581;p=.102).과외교습시간의 경우,하루 과외교습시간이 많을수록 운동
량이 더 많았으며 이는 경계역 수준에서 유의하였다(β=0.009;p=.063).운동 즐김,
과외교습시간,자녀의 운동에 대한 관심도,부모의 운동여부(부모모두 함/모두안함)
는 모형 2에서는 운동량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나,사회인지이론 변
수군을 투입한 모형 3에서는 그 유의성이 소실되었다(표 17).
모형3에서 회귀계수 값이 유의했던 사회인지이론 변수들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사회적 상황 중 친구가 0.179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자기조절 중 목표설정(0.173),
자아효능감 중 장애극복(0.133),자아효능감 중 대안마련(0.075),자기조절 중 강화
(0.064),물리적 상황(0.056),자아효능감 중 사회적 지지(0.045)의 순이었다(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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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사회인지이론 변수가 레저시간 운동량에 미치는 영향
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독립변수 구분/기준집단(단위)회귀계수 p-값 회귀계수 p-값 회귀계수 p-값 표준화
회귀계수

(상수항) 13.533 .003 6.909.139 -7.813.088 -
성 여자/남자 -10.006 .000 -10.525.000 -6.428.000 -0.105
거주지역 전남 도시/광주 6.131 .012 6.958.004 3.800.083 0.027

전남 농촌/광주 6.065 .000 6.390.000 6.705.000 0.109
인지된 경제수준 보통/못 산다 2.082 .498 1.717.574 2.591.347 0.042

잘 산다/못 산다 5.619.072 4.538.145 4.282.128 0.069
몸매만족도 보통/만족 -2.551.094 -2.457.105 1.188.394 0.019

불만족/만족 0.987 .536 0.941.554 3.319.024 0.053
운동즐김 (점수) 4.102 .000 3.681.000 0.581.102 0.028
과외교습시간 (분) 0.017 .001 0.016.002 0.009.063 0.029
컴퓨터시간 (분) -1.014 .057 -0.931.079 -0.754.118 -0.025
게임시간 (분) -0.355 .601 -0.555.412 -0.474.438 -0.012
TV시청시간 (분) 0.468.388 0.386.474 0.262.592 0.008
자녀 운동에 대한 관심도 (%) 0.128.009 0.011.801 0.004
부모운동 부/모두 안함 1.297.414 0.297.836 0.004

모/모두 안함 0.932.537 0.309.821 0.004
부모/모두 안함 4.105.004 2.041.116 0.029

부모운동 모임 부/없음 -1.474.484 -0.747.695 -0.006
모/없음 1.183.416 1.249.342 0.016
부모/없음 -1.274.490 -1.919.249 -0.019

물리적 상황 보통/부족 3.056.024 0.050
충분/부족 3.689.014 0.056

사회적 상황-친구 (점수) 1.920.000 0.179
-가족 (점수) -0.001.997 0.000

결과기대치-신체적 (점수) 0.026.819 0.004
사회적 (점수) -0.283.070 -0.032

자아효능감-사회지지 (점수) 0.342.028 0.045
장애극복 (점수) 1.311.000 0.133
대안마련 (점수) 0.582.002 0.075

자기조절-목표설정 (점수) 1.073.000 0.173
모니터링 (점수) -0.085.646 -0.012
사회지지 (점수) -0.190.072 -0.044
강화 (점수) 0.488.005 0.064
장애극복 (점수) 0.123.439 0.019

모형의 적합성 검정(p-값) .000 .000 .000
R2(Adj.R2) .101(.098) .107(.102) .286(.279)
R2변화량 .101(.098) .006(.004) .17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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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 고고고 찰찰찰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6학년 학생들이었
다.이론적 배경에서 기술한 바대로 사회인지이론을 구성하는 변수들은 복잡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과 연구에 사용된 일부 조사도구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에 사용된 사
회인지변수 문항들은 초등학생에게 난이도가 높고 이로 인해 신뢰도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비교적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 척도에 대해서 담임교
사 등과 상의한 결과 고학년 학생들이 관련문항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사전조사에서 학생들이 문항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한
경우는 없었다는 점,조사결과 해당 척도들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았다는 점으로 미
루어 볼 때 이러한 문제점이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
하였다.
종속변수인 레저시간 운동량의 분포는 정규분포성을 만족하지 않았다(부도 1참

고).그러나 잔차분석결과 잔차의 정규분포성은 충족되어 분석모형으로 다중회귀분
석을 그대로 이용하였다.부도에 제시된 운동량의 분포를 보면 운동을 하지 않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운동을 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그 분포를 보면 대체적으로
정규분포에 가까운 모양을 보였다.이런 분포를 가지는 경우 흔히 해당행위의 실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1단계로 분석하고 이를 조건부로 2단계에서 실천행
위의 빈도나 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2파트 모형을 이용한다.의료이
용분석모형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그러나 2파트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실천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행위의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
르다는 이론적 전제가 필요하다.범이론 모형 등 건강행태와 관련된 행위변화이론
에 따르면 운동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요인과 운동을 지속시키게 하는 동기요인은
다르다고 가정하므로 이러한 요인이 충족된다.그러나 본 연구의 초점은 운동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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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서 운동행위의 단계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변화단계이론 역시 운동
시작 후 지속에 관심을 가질 뿐 운동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지 않는다.또,사회인
지이론은 이를 구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선행연구 역시 본 연구와 동일한 분석방
법을 이용하고 있다.이는 운동여부뿐 아니라 운동량 그 자체도 모두 개인의 결단
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운동을 결정하는 기저 동인의 차이를 가정하지 않음을
시사한다.이는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점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회인지이론 변수 이외의 독립변수들로 조사된 특성변수들

은 사회인지이론 변수들을 매개로 하여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
로 다중회귀분석 모형은 제한적일 수 있다.그러나 다중공선성에 대한 진단결과 모
든 변수의 공차는 1에 가까워 이러한 문제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방법론상의 한계는 이 연구의 모형으로 채용한 사회
인지이론의 가정과 통계분석모형의 가정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이다.즉,사회인지
이론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상호결정론에 입각해
있으나 분석모형인 다중회귀분석은 투입되는 모든 독립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라
는 가정을 충족시켜야 한다.다중공선성의 진단결과,분석모형의 가정은 충족되었
으나 이는 이론적 모형에는 위배되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주요목
적이 사회인지이론을 구성하는 제 변수들이 초등학생의 운동량에 미치는 독립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관련프로그램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진단하는데 있
으므로 다중회귀분석모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운동량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Sallis등,2000;

Winters,2001).이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Gordin의 도구는 일정기간 수행된 운동
의 빈도와 강도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1회 운동시
의 운동의 지속기간은 15분 이상으로 동일한 척도만을 적용하기 때문에 총운동량
을 정의하는데 한계가 있다.그러나 방법이 간단하면서도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
특히 본 연구와 같은 대규모 연구나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널리 이
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조사도구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설계는 단면연구이다.따라서 우리의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단면

연구의 제한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제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인지이론 변수들이 운동량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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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명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회학습이론은 특정한 행동의 수행이 그 행동의 수행
의 반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단면연구를 통해 확인된 관련
성의 증거 역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최근 사회인지이론
을 적용한 외국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측정 시점을 달리하
고 있다.즉,원인으로 가정된 독립변수로서의 사회인지이론 변수를 기초조사로서
먼저 측정하고 일정시간이 경과한 뒤에 종속변수인 운동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이
용하고 있다.그러나 사회인지이론에 따른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의 외국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본 연구설계와 동일한 단면연구들이다.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루어진 연구들이 1990년대 초반 이전의 단면연구결과 확인된 증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중재연구라는 점을 시사한다.관련 요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국
가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라 할지라도 단면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
음은 이를 뒷받침한다(Lubans와 Morgan,2009).본 연구는 사회인지이론을 초등학
생의 운동에 적용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로서 향후 이루어질 다양한 실험연구의
파일럿 연구에 해당된다.따라서 향후 이 연구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
되고 이에 근거한 추적조사 연구 등을 통해서 본 연구의 한계가 보완되기를 기대
한다.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본 연구에서 총레저시간 운동량의 계산을 목적으로 조사된 운동실천율을 강도별
로 보면 고강도 운동의 경우 주 3회 이상 실천하는 경우는 43.2%,중강도 운동의
경우는 38.4%였다.2007년도에 시행된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 12-14세 청소년의 경우 주 3회 이상 고강도 운동실천율은 29.0%,중강도 운동
은 3.0%로서 본 연구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08).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먼저,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고강도 운동과 중강도 운동을 각각 20분,30분 이상씩 시행하는 경우로 정의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두 ‘15분 이상’으로서 운동시간을 더 짧게 정의하였기
때문에 운동실천율이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강도 운동에 비해 중강도
운동의 경우,정의하는 시간의 간격이 더 컸으며,운동실천율의 격차도 중등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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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서 더 컸다.이를 고려하면 운동실천율이 높게 평가되었지만 전반적인 운동량
의 패턴은 전국적인 상황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두 번째,국민건강
영양조사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동지역 거주 학생들의 운동실천율(21.7%)
이 읍면지역 거주 아동들의 운동실천율(28.6%)에 비해 낮았다.우리나라의 도시화
율이 90%를 상회하므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에서 구한 전국 평
균은 운동실천율이 더 낮은 도시지역 아동의 운동실천율에 의해 더 많이 규정된다
고 볼 수 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거주아동을 동수에 가
깝게 구성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운동실천율이 높은 집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
을 것으로 판단된다.세 번째,국민건강영양조사의 대상이 된 청소년의 연령대는
12세-14세로 주로 중학생집단이었음에 반해 본 연구의 대상자는 10-12세로 모두 초
등학생집단이었다.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운동실천율이 급격하게
감소함을 고려하면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청소년 자료와 본 연구대상 집단의 운동실
천율이 차이는 이로 인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점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대상자의 운동실천율이 전국적 수준과 다른 특이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결과,사회인지이론의 변수군은 연구대상자의 레저시간 운동량의 분산

중 17.9% 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군이었고 이는 다른 개인특성 변수군(10.1%)특
히,부모관련 변수군(0.6%)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이는 사회인지이론을 이용한
외국의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본 연구결과보다 다소 높은 설명력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본 연구에 비해 낮거나 유사한 설명력을 보인 연구로는 Trost
등(1997;남학생,17.4%;여학생 16.7%),Gpttlieb와 Chen(1985;10.0%),Zakarian등
(1994;남학생 16.1%;여학생 16.7%),Wold와 Anderssen(1992;남학생 7.0%;여학생
12.0%)Anderssen과 Wold(1992;남학생 14.0%,여학생 16.0%),Raynolds등(1990;
남학생 24.0%;여학생 28.0%)의 연구들로서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나 중학
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다.따라서 이 연구들에 근거하여 개발된 프로
그램 중 그 효과가 입증된 것들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
그램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본 연구보다 높은 설명력
을 보고했던 연구들은 Sallis등(1988,39.9%;1993,25.0%)의 연구로서 연구대상이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아동들이었으며 주요하게 포함시킨 변수는 부모의 역할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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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변수들이었다.이를 고려한다면 높은 설명력이 유아에 대한 부모의 높은
영향력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최종모형에서 대부분의 사회인지이론의 변수들이 운동

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를 각 변수별로 보면 물리적 상
황은,'부족하다'고 인지하는 경우에 비해 '보통이다'와 ‘충분하다’모두 유의하게
운동량이 더 많았고 이러한 관련성은 용량-반응 관계가 있었다.사회인지이론에 따
르면 물리적 환경은 성장기의 학습과정에서 운동할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데(김영임,2007)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
다.아울러 많은 연구가 지역사회나 근린집단(neighborhood)의 운동과 관련된 물리
적 환경과 상황이 운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Ball등,
2006a;Cerina등,2007;Giles-Corti등 2005;Hume등,2007,2008;Kremers등,
2006)이는 본 연구결과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결과들이다.우리나라에서 아동의 신
체활동에 물리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결과는 매우 드문데 그 중 4-5
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한 연구는 가정 내의 놀잇감이나 줄넘기 등의
운동기구가 많을수록 유아의 운동능력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오연주,2002).이는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에도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확인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그런데,이러한 관련성은 근린공원이나 잘 조성된 인
도 등 인위적 환경(built environment)이나 운동시설(facilities)에 대한 지각
(perception)을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더 일관된 관련성을 보인다(Hume등,2007;
2008).그러나 운동시설을 포함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
는 불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ll등,2008).성인과 비교할 때 아동은 활동반
경이나 정보수집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불일치는 더 클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이는 물리적 환경뿐 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각,즉 물리적 ‘상황’이 중
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의 운동량 제고에 물리적 환경이 긍정적으로 작용하
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이를 아동이 알 수 있도록 관련시설의 설치나 환경의 조성시에 그 배치(등하교길
인근,학교주변 등)와 홍보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Pearce,2008).
사회적 상황은 부모(가족)와 친구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부모는 관련성이 없

었고 친구의 권고나 지지경험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상황이었다.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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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차적 사회적 관계는 가족이며 일반적으로 부모는 아동에게 유의미한 역할 모
델로 작용하므로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라는 환경적 요인은 아동의 건강행태에 다
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어 왔지만(황성현,2008)그동안 아동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성 있게 확인되지 않았다(Sallis등,2000,Khan등,2002).사회
인지이론의 가족지지를 분석모형에 포함시킨 연구들을 보면 부모나 형제 등 가족
의 지지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고 아동의 성에 따라 영향력이 달랐다.
일례로 노르웨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단면연구에 따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
두 가족관련 상황 중 직접적 지원,역할모델,지원 등은 운동행위에 유의하게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Anderssen과 Wold,1992).그러나 세계보건기구 유럽
지부 아동대상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된 연구결과는 이와 달랐는데 이 자료
에 포함된 노르웨이 아동들의 경우 아버지의 운동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운동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나 어머니,형이나 오빠의 운동은 남녀 모두에게 영
향이 없었고 여자형제의 운동은 여학생들에게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Wold와 Anderssen,1992).또 Zakarian등(1994)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의 지지는
여학생에게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어머니의 가족지지는 여학생에게
는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남학생에게는 오히려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모의 모델링 역할은 여학생의 운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남학생에게는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도 있다(Stukery-Ropp와
Dilorenzo,1993).이 연구대상을 3년 후에 추적하여 보고한 연구결과도 관련변수들
이 동일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보고하였는데(DiLorenzo등,1998)이 연구결과는 부
모관련 사회적 상황이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음의 회귀계수를 가졌던 본 연구결과
와 유사한 결과이다.본 연구에서 부모관련 사회적 상황이 아동의 운동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결과에 대해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의 운동에 대해서 전반적으
로 낮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이 연령대의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심리적 이유기에 있어 부모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점 때
문이었다고 해석하였다.그러나 최근 아동의 운동에 대한 부모의 영향을 메타분석
을 통해 확인한 연구(Pilgliese와 Tinsley,2007)에 따르면 부모의 영향과 역할은 다
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역할에 따라 각각 다른 효과를 보인다.먼저,부
모의 행동은 전반적으로 아동의 운동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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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교차비 1.98;95%신뢰구간 1.61-2.35).이를 부모행태의 유형별로 아동의 운동
에 대한 교차비를 보면 장려행동(설득,촉진 등)2.34(95%신뢰구간1,27-3.44),모델역
할(부모의 운동수준,텔레비전 시청 등과 같은 부모의 좌식행동양식,아동운동에 대
한 협조(co-activity))1.49(95%신뢰구간 1.22-1.90),도구적 지지(자전거나 스포츠용품
의 구매 등)2.07(95%신뢰구간 1.12-3.74)등으로 대부분의 부모행동이 아동의 행동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결과에 대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사회인지이론 변수군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운동관련 부모특성변수 중
부모의 운동여부,부모의 운동에 대한 관심은 사회인지이론 변수가 포함되기 전에
는 아동의 운동에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였지만 이러한 부모의
모델역할 및 관심은 사회인지이론 변수군을 투입한 최종모형에서는 유의성이 소실
되는데,이를 참고하면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즉,본 연구의 대상이 된 아동들의
경우 부모의 관심과 역할모델이 직접적 효과(directeffecr)를 가지지는 않았지만 사
회인지이론의 변수들을 경유하여 간접적 효과(indirecteffect)를 가질 수도 있으며
이는 가족관련 사회적 상황변수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어른들의 운
동에 대한 권고는 운동량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없었지만 운동역량을 매개로 하여
고강도 운동의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Biddle과 Goudas,1996)나,부모
의 운동에 대한 관심과 부모의 지지가 아동의 자아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운동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Trost등,2003)는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등을 이용한 추가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관련 사회적 상황이 독립적으로 운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었던

것과는 달리 친구들의 권고나 지지는 독립적으로 아동의 운동량에 유의하게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이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은 그 사회적 관계
에 있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게 되는 시기에 있으며
아동기의 운동은 대부분 집밖에서의 놀이로 인식되기 때문에 같이 놀 친구의 역할
이 더욱 중요해짐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또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친구관련 사회적 상황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사회인지이론 변수군 가운데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이 변수가 아동의 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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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아동들의 운동에 대한 친구의 영향을 독립변수로 포함시킨 외국의 선행연구들
은 대부분 일관되게 긍정적 영향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로 판단된다(Gottlieb와 Baker,1986;Zakarian등,1994).이렇게 아동의 운동에
친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보건성의 지역사회 지침(Community
Guide)은 학생들의 운동량 제고를 위해서 또래집단 간에 긍정적 상황을 조성할 수
있도록 또래집단 짝짓기(buddysystem)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
고 있는데(Khan등,2002,84쪽)우리나라에서도 아동의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
회귀분석결과 최종모형에서 결과기대치는 신체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 모두 운

동량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사회인지이론의 결과기대치는 범이론모형에서는
편익에 대한 기대치(pros)로 측정되는 등 여러 사회인지이론이 관련요인으로 포함
시키고 있는 변수로서 건강행동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그러나 결과
기대는 연령에 따라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Williams등,
2005).즉,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이론과 범이론모형 등에
서 일관되게 운동과 관련성을 가지는 변수로 보고되어 왔으나(Bauman등,2002)
젊은 연령층의 결과기대와 건강행태와의 관련성은 일관성 있게 예측하기 어렵다.
이는 성인이나 노인에서는 운동을 포함한 건강관련행태를 실천하게 되는 중요한
동기요인으로서 그 행위의 실천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질병이나 사망의 예방,건강의
유지와 증진 등 건강편익의 추구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가정할 수 있지만 아직 건
강과 관련된 문제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젊은 연령층에서는 특정행동의 동기요
인으로 이를 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쉽게 예측할 수 있다.아동과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은 다양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대학생을 대상으
로 이루어진 최근 연구는 결과기대치가 운동량의 유의한 예측요인이었음을 보고하
고 있다(Petosa등,2003).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남학생의 경우
편익인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의미가 없었다고
보고한 연구(Zakarian등,1994)도 있고 여고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연구에서
결과기대치는 운동의 매개요인이 아니었다(Lubans와 Sylva,2009).또한 미국 6개
중학교에서 표본 추출한 여중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한 연구는 연구대상이 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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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생과 8학년생에서 모두 결과기대치가 신체활동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
수가 아니었다(Dishman등,2005).이 연구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한 결과 자아효능감은 결과기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나,결과기대치는 운동
량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즉 ‘자아효능감 → 결과기대치 ↛ 운동량’의 관계가
있었다.호주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최근의 연구는 남녀 모두에서 결과기대
치가 신체활동량의 예측요인이 아니었다(Lubans와 Morgan,2009).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사회인지이론 변수들의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결과
에 대한 믿음이 운동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이
러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Trost등,1997).그러나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결
과에 대한 기대가 운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음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
(Dumpsey등,1993).전반적으로 청소년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서 결
과기대치와 운동량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지만 이 역시 일관된 결과를 보이
는 것은 아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에서 결과기대치가 운동 등 건강증진행위의 예측요인인가에 대

해서 이처럼 일관성이 없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Bandura(1997,
226쪽)는 실천적으로 의미있는 제언을 하고 있다.즉,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자기조절에 대한 숙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결과에 대한 기대를 포함
시킨다면 효과가 있지만 단순히 건강에 대한 정보제공에 국한된 프로그램은 비효
과적임을 지적하고 있다.결과기대치가 아동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 영향
요인이 아니었던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이와 동일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즉,우리나라 아동의 신체활동량을 제고하기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포함
된 보건교육은 주로 운동의 효과(결과기대치)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집단에서 결과기대치의 향상을 동기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인지요인의 역동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기반하여 프로그램
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회귀분석결과 모든 영역의 자아효능감은 운동량에 독립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이는 성공적 학습에 있어 자아효능감을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보
는 사회인지이론의 가정(Bandura,1995;1997)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결과이다.자아
효능감과 운동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국내 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되어 왔다(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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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2008).또 여러 국내연구들이 운동프로그램을 통한 중재가 신체적 자아효능감을
유의하게 증진시킬 수 있음도 밝히고 있다(구제언,2004;김상규와 최영윤,2005;김
현준,2007;홍선옥과 표내숙,1996).또 사회인지이론을 이용한 전향적 연구(Trost
등,1997)는 자아효능감이 높았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운동의 지속기
간이 길다고 보고하였으며,유사하게 설계된 전향적 연구는 자아효능감이 기초조사
시점에서 뿐만 아니라 3년 후의 추적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운동량의 강력한 예측요
인이었음을 보고하고 있다(DiLorenzo등,1998).이처럼 자아효능감은 운동량을 직
접 결정하는 요인일 뿐 아니라 일단 시작한 운동을 지속시키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운동량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도입
할 필요가 있다.이와 아울러 일부 국내 연구들은 적절한 목표설정(이대형,2006)이
나 성취목표지향적 성향(김수겸,2005)이 운동에 대한 자아효능감과 유의한 관련성
을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자아효능감의 강화를 위해서는 다른 사회인지
이론의 변수들을 적절하게 결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
하는 결과들이다.
본 연구는 단면연구이므로 이 결과를 자아효능감을 운동량의 예측요인으로 해

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즉,운동을 더 많이 하는 집단이 자아효능감이 높다는 결
과-원인 관계를 가정할 수 있다.사회인지이론은 운동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운동에 대한 자아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성공적 수행경험은 그 자체가 자아
효능감의 중요한 원천 가운데 하나임을 인정하고 있다(Bandura,1997).따라서 이
러한 인과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추적연구를 통해 그 관련성이 보다 명확히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결과 자아효능감의 세부요인 중 장애극복이 가장 영향력이 컸는데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선행연구(Trost등,1997)와 일치되는 결과로서 자
아효능감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와 관련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심감
이 중요하며 이 역시 초등학생운동의 장애요인들을 묻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시
뮤레이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자기조절은 건강증진에 있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변인이다(Bandura,2005).

자기조절의 경험은 그 대상이 되는 행동에 대한 숙련을 촉진하고 자기조절효능감
을 증진시키는데 이는 건강위해 행동의 재발을 방지하고 운동의 지속성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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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Bandura,1997).본 연구의 위계적 다
중회귀분석 결과 자기조절의 구성요인 중 목표설정과 강화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변수였다.이 중 목표 설정은 친구관련 사회적 상황 다음으로 운동량의 변이를
설명하는 요인이었다는 점은 Bandura가 이를 건강증진행위에 있어 핵심적 변수라
고 주장한 것에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아동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
발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
도록 훈련하는 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본다.
자기조절의 구성요인 중에서 사회적 지지는 경계역 수준에서 운동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이 변수는 ‘부모님께 운동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다’,‘선생님께 운동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한 적이 있다 등으로 측정된 값으로
서 이 변수가 운동량과 부정적 영향요인이었던 점은 연구대상 아동들의 운동에 대
해 부모나 교사가 지지적 자원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지지를 요
청하였을 경우 부정적 반응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았음을 의미한다.예컨대 자전
거를 사달라,스케이드 보드를 사달라고 했을 때 학업에나 충실하라고 거부당했던
경험 등이 있었다면 이러한 경험은 운동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쉽
게 추론해 볼 수 있다.
사회인지이론 변수 이외에 운동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특성변수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른 제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운동량이 많

았던 것은 대부분의 관련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Sallis등,1999).이는 운동영역에
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게 온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그러나 운동의
건강효과가 성별로 달리 작용하는 것이 아닌 한,여학생들이 적정 운동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 인지적(gender-oriented)프로그램의 개발이 아동기부터 시
작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본다.즉,여학생들의 운동실천율 제고를
위한 접근은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방법과는 달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추적조사연구에 따르면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신체
활동에 대한 태도나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 중요하지만 여학생들의 경
우에는 사회적 지지나 가족과의 관계 등 관계적 요인이 신체활동을 하는데 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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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DiLorenzo등,1998)이러한 점들을 여학생들의 운
동실천율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거주지역 역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대도시지역(광주광역시)과 비교

할 때 농촌지역 거주 아동의 운동량이 유의하게 많았다.이는 2007년 국민건강영양
조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그러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외국
의 선행연구는 결과를 참고하면 도시화의 정도와 건강에 도움이 될만큼의 운동량
은 관련성이 없었다(Duncan,2008).우리의 연구결과와 이 연구결과를 참고한다면
도시환경이 반드시 운동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며 다양한 중재를 통해 이러한 환경
적 여건의 개선이 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또,한 국내연구(곽현근,2004)는 거
주지역이 개인의 자아효능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이러한
거주지역의 효과는 운동에 대한 직접적 효과 외에도 자아효능감 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결과 운동즐김은 본 연구에서 독립적으로 운동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나 사회인지변수를 포함시킨 모형에서는 그 유의성이 소실
되었다.이는 본 연구대상집단의 아동들의 경우,운동즐김이 사회인지이론 변수들
과 상호작용하거나 이를 매개로 운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는 결과이
다.외국의 선행연구들은 운동즐김이 독립적으로 아동의 운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음을 보고하고 있다(Cerina 등,2008;DiLorenzo 등,1998;Lubans와
Morgans,2009;Sallis등,1999;Stucky-Ropp등,1993).본 연구와 동일하게 운동즐
김을 체육시간을 즐기는 것(enjoymentofphysicalexamination)으로 측정한 연구
(Sallis등,1999)는 일관성 있게 초중고생의 신체활동을 예측하는 3가지 변수 가운
데 하나로 체육시간 즐김이 포함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학교라는 세팅에서 이루
어지는 공식적 신체활동 시간을 학생들이 운동에 대한 즐거움을 경험하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학동기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제고를 위
해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에는 운동즐김이 사회인지이론 변수 중 어떤 변수와 상호작용하는지 또는 어
떤 변수를 매개요인으로 하는지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
를 통해 세부적인 전략의 수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몸매만족도 경우 만족한 학생들에 비해 보통인 학생은 유의하게,불만족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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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계역수준에서 유의하게 신체활동량이 많았다.이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외모지
향적 세태가 신체에 불만족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과도하게 자학적 태
도와 반응을 보이는 현상이 보편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이는 미
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와 매우 대조적인 결과로서 일부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결과 체형에 대한 불만족은 불건강행태 즉,불건강한 다이어트,폭음,
채식과 운동의 기피와 관련성이 높았고 이러한 관련성은 남녀 모두 동일하였으며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상태에서도 유의하였다(Neumark-Sztainer등,2006).이와는
달리,우리나라의 일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이대책 등,2003)에
따르면 중학생 남녀 모두,고등학생 남녀 모두 신체불만족도(BDI)와 신체활동량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즉,신체에 대한 불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신체활동량이 많
았는데,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참고로 단일변량분석결과 연구대
상의 비만도와 부모의 비만도는 모두 운동량과 관련성이 없었는데 위에 제시된 결
과를 동시에 고려하면 연구대상 아동들이 객관적 신체조건 보다는 주관적으로 인
지하는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을 통해 운동을 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신체활동은 아동들에게 일종의 모델을 제공함으로써,아동의 신체활동의

제고나 운동의 유지에 유의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외국의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
증되어 있다(Pulgese,2007;Wanger등,2004).본 연구결과도 이와 동일하게 모형
2에서는 부모가 모두 운동하는 경우 부모 모두 운동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할 때
또,부모가 자녀의 운동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수록 자녀들의 운동량이
유의하게 많았다.미국심장학회는 여러 나라에서 수행된 운동실천에 대한 관찰연구
결과를 종합하면서 부모나 가족구성원의 지지적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Marcus등,200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그러나 이러한 부모의 영향은 사
회인지이론 변수를 투입한 모형 3에서는 소실되는데,이는 앞서 고찰한 바대로 부
모의 운동여부와 관심이 사회인지이론 변수를 매개로 하여 자녀의 운동량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아동의 좌식생활과 신체활동량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백설향,

2008).예컨대 TV시청량과 안정시 에너지 소비량 및 여가시간 신체활동 간의 역상
관성 등이 보고된 바 있으나,독서나 조용히 앉아 있는 것,혹은 과외학습활동 등
과 비교하였을 때 에너지 소비량 혹은 안정시 대사률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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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Cooper등,2006;Dietz1994;Klesges등,
1993;Motl등,2006;Zabinski등,2007).또한,TV시청이나 컴퓨터게임이 어린이의
운동이나 신체활동시간을 빼앗아서 체중증가를 초래한다는 가설은 아직 입증된 바
없다(Elgar등,2005).또 여러 연구들이 아동의 신체활동과 TV시청이나 컴퓨터게임
에 쓰는 시간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다(Katzmarzyk
등,1998;Robinson등,1993).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행위에 투입하는 시간과 아동
의 운동량은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그러나 경계역 수준에서이기는 하나 과외활동시간은 운동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우리나라 학생들의 과외활동이 신체활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비만을 매개로 하여 이를 추론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은 존재한다(김봉생과 이경애,2005;김주현,2002).이 연구들
에 따르면 과외활동은 비만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고,오히려 정상체중아가 비만
아에 비해서 과외활동을 더 많이 하였다.이러한 현상의 나타나는 기전으로 과외활
동을 하는 아동들은 자신의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고 이는 자
신에 행위에 대한 숙련을 통해 전반적 효능감을 높일 수 가능성 역시 높이기 때문
이라고 해석하였다.이와 아울러 아동의 과외활동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대로 아동의 운동수준은 부모의 경
제적 수준 및 학력에 비례한다는 외국의 보고를 참고하면(Gottlieb와 Chen,1985)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나 학력을 매개로 이러한 관련성이 나타났다는 추론도 가능
하다.본 연구결과는 경제적 수준이나 부모의 학력이 통제되지 않은 결과라는 점에
서 이러한 추론이 타당할 가능성을 높인다.사교육이 가능한(또는 그러한 경제적
여건을 갖춘)학생들이 학업성취뿐 아니라 신체활동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는 점에서 건강형평성의 확대와 지속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따라서 사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활동에 신체활동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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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 요요요약약약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5,6학년 학생 4,151
명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아동들의 레저시간 운동량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
으로서 사회인지이론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고 각 구성변수들이 이들의 운동량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향후 보다 효과적인 아동 운동실천율 개선프
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을 연구자와 초

등학교 담임선생님 등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번역하여 이용하였다.
학교장과 부모의 동의서를 받고 부모용설문과 학생용설문에 모두 응답한 학생들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수집된 자료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사회인지이론 변수군의 레저시간 운동량의 변이에 대한 설명력은 17.9%로

이는 연구대상자의 개인특성변수군(10.1%)및 부모관련 특성변수군(0.6%)의 설명력
에 비해 높았다.최종분석모형에서 사회인지이론 구성변수 중 레저시간 운동량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물리적 상황,사회적 상황의 경우 친구(β=1.920;
p=.000),사회적 지지(β=0.342;p=.028),장애극복(β=1.311;p=.000),대안마련(β
=0.582;p=.002)등 모든 하위영역의 자아효능감,자기조절 중 목표설정(β
=1.073;p=.000),강화(β=0.488;p=.005)등으로서 다른 특성변수를 통제하더라
도 대부분의 사회인지이론 구성요인들이 레저시간 운동량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변수들이었다.그러나 결과기대치는 운동량에 대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고 자기조절 중 사회적 지지는 경계역 수준에서 운동량에 음의 영향을 미
치는 변수였다(β=-0.190;p=.072).사회인지이론 변수 이외에 성(남자>여자),거
주지역(농촌>도시),몸매만족도(불만족,보통>만족)등이 운동량과 유의한 관련
성이 있었고 과외시간은 경계역 수준에서 운동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
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사회인지이론은 우리나라 일부 아동들의 레저시간운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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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임이 확인할 수 있었다.친구관련 사회적 상
황은 운동량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변수였다는 점에서 버디시스템 등 이
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이와 유사한 설
명력을 가지는 자기조절이나 자아효능감을 활용하기 위해 이 집단을 대상으로 개
발되는 운동프로그램은 운동과 정밀한 계획의 수립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
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단면연구로서 사회인지이론 변수들과 운동량간의 인과적 관계를 가정

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한 다양한 중재연
구와 아울러 사회인지이론 변수들간의 구조적 상호연관성을 밝힐 수 있는 추가 연
구들이 이루어져 이 연구의 한계들이 극복되기는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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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 록록록

조조조사사사표표표

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레레레저저저시시시간간간 운운운동동동량량량의의의 분분분포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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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조사사사표표표

초초초등등등학학학생생생의의의 운운운동동동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
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초등학교 학생의 운동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초등학생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기초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의 모든 내용은 완전한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처리되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개인의 신상정보가 누출되는 일은 전혀 없습
니다.
답해 주신 내용은 초등학생들의 건강 향상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이이이 설설설문문문지지지는는는 맞맞맞는는는 답답답도도도 틀틀틀린린린 답답답도도도 없없없으으으니니니 응응응답답답하하하시시시는는는 경경경우우우
여여여러러러분분분의의의 평평평소소소 생생생각각각과과과 행행행동동동을을을 솔솔솔직직직하하하게게게 답답답해해해 주주주셔셔셔야야야 합합합니니니다다다 한한한 문문문항항항도도도
빠빠빠짐짐짐없없없이이이 성성성의의의껏껏껏 답답답해해해주주주시시시길길길 부부부탁탁탁드드드립립립니니니다다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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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학학생생생용용용 설설설문문문지지지
※ 아래 사항은 부모님이 작성하시지 마시고 꼭 학생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거나 빈 칸에
해당되는 사항을 적어주십시오.

1-1.성성성 별별별 □ ① 남자 □ ② 여자

1-2.학학학년년년과과과 나나나이이이 ______학년, 만 나이로_______살

1-3.학생의 가정의 생활수준은 어어어느느느 정정정도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잘 산다
□ ② 잘 사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못 사는 편이다
□ ⑤ 아주 못 산다

1-4.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다음 네모 안의 [예]처럼 쓰시면 됩니다)
[예]광주광역시 동동동구 산산산수수수동에 살고 있다면-->동동동 시/군/구 산산산수수수 읍/면/동
[예]전라남도 나나나주주주시 봉봉봉황황황면에 살고 있다면-->나나나주주주시/군/구 봉봉봉황황황 읍/면/동

:___________________시/군/구 _________________읍/면/동

■ 다음은 여러분의 체격이나 평상시의 활동,관심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거나 빈 칸에 해당되는 사항을 적어주십시오.

2-1.학생의 키와 몸무게는?
2-1-1.키 : 센티미터
2-1-2.몸무게 : 킬로그램

2-2.학생은 살을 빼는 데(다이어트)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 ① 아주 많다
□ ② 많은 편이다
□ ③ 내 몸매의 남들만큼 신경 쓴다.
□ ④ 별 관심이 없는 편이다.
□ ⑤ 한 번도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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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생은 현재 자신의 몸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 ① 아주 만족스럽다.
□ ② 만족하는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2-4.학생의 부모님께서는 학생이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님께 여쭈어 보지 말고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표시하면 됩니다).
□ ① 내가 운동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신다.
□ ② 내가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내가 운동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 ⑤ 내가 운동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

2-5.하루에 텔레비전을 보고,컴퓨터,게임기 등을 하는 시간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2-5-1.컴퓨터(게임 포함):하루에 _______시간 _______분 정도
2-5-2.게임기 :하루에 _______시간 _______분 정도
2-5-3.텔레비전 시청 :하루에 _______시간 _______분 정도

2-6.학생은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학습지 포함)를 하고 있습니까?
(태권도나 무용처럼 몸을 움직이는 과외는 제외합니다)

□ ① 다닌다(한다). □ ② 안 다닌다(안 한다).

2-6-1.다닌다(한다)면,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년 ____개월 정도

2-6-2.학교공부 이외에 학습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학원이나 과외,학습지 등)
하루에 _____시간 ______분 정도

2-7-1.체육시간은 다른 교과 수업시간에 비해 얼마나 즐겁습니까?
□ ① 아주 즐겁다.
□ ② 즐거운 편이다.
□ ③ 다른 교실 수업과 비슷하다.
□ ④ 별로 즐겁지 않다.
□ ⑤ 전혀 즐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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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운동을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 ① 아주 좋아진다.
□ ② 좋아지는 편이다.
□ ③ 기분에 별 변화가 없다.
□ ④ 오히려 나빠진다.
□ ⑤ 아주 나빠진다.

3-1.학교에서 체육시간에 하는 것은 빼 놓고 다음과 같은 운동을 일주일(7일)
동안에 몇 번이나 하나요?

※ 보통 때보다 특별히 운동을 많이 하였거나,하던 운동을 쉬었던 때가 아니라 평평평상상상시시시에에에
늘늘늘 하하하던던던 것것것을 생각하고 답해 주세요.운동은 한한한번번번에에에 분분분 이이이상상상하는 것만 횟수에
포함시키고,현재 하는 운동이 없으면 운동 횟수 란에 ‘0’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3-2.학교 체육시간을 제외하고 땀이 나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운동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요?
□ ① 자주(일주일에 3번 이상)
□ ② 가끔(일주일에 한두 번)
□ ③ 전혀 안하거나 거의 안함(일주일에 한번 미만)

3-3.내가 운동을 하고 싶을 때,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가 집 근처나 집안에 있습니까?
□ ① 집 근처나 집에서 어떤 운동이든 할 수 있다.
□ ② 모든 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웬만한 운동은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 ③ 운동을 할 만한 곳이 별로 없다.

운동의
강도 운동의 예 운동 횟수

운동기간
(언제부터 그운동을
했습니까?)

1격렬한운동
달리기,축구,롤러스케이트 타기,격렬한
수영처럼,숨이 가쁘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땀이 나는 운동을 말합니다

일일일주주주일일일에에에((()))번번번정정정도도도 ((( )))년년년((( )))개개개월월월
전전전부부부터터터

2보통의운동
빨리걷기,배구,베드민턴,가벼운수영같은
운동으로,하고 나면 완전히 기운이 빠질
정도는 아닌 운동을 말합니다

일일일주주주일일일에에에((()))번번번정정정도도도 ((( )))년년년((( )))개개개월월월
전전전부부부터터터

3가벼운운동
볼링이나 가벼운 산책 정도의 운동을
말 합니다 일일일주주주일일일에에에((()))번번번정정정도도도 ((( )))년년년((( )))개개개월월월

전전전부부부터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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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운동과 관련하여 최근에 경험한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자신이 겪었던 것과
가장 가까운 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 내가 평상시에 꾸준히 운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같다고 생각하는 란에 ˅표시하면 됩니다.한한한 문문문항항항도도도 빠빠빠짐짐짐없없없이이이
응응응답답답해해해 주주주세세세요요요

문 항 정말
그럴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전혀그렇지
않을
것이다

1 몸매가 멋있어 질 것이다. 1 2 3 4
2 지겨울 것이다. 1 2 3 4
3 운동을 더 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 2 3 4
4 재미있을 것이다. 1 2 3 4
5 건강해 질 것이다. 1 2 3 4
6 다치게 될 것이다. 1 2 3 4
7 몸무게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8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다. 1 2 3 4
9 내 몸에 활력(에너지)을 불어 넣어줄 것이다. 1 2 3 4
10 피곤하고 지칠 것이다. 1 2 3 4
11 근육이나 몸이 아플 것이다. 1 2 3 4
12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13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14 다른사람들에게더멋있게보일수있을것이다. 1 2 3 4
15 이성친구에게더매력적으로보일수있을것이다. 1 2 3 4
16 화가 났을 때,화를 푸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1 2 3 4

문 항 자주
그랬다

여러번
그랬다

한두번정도
그랬다

거의/전혀
그런적이
없었다

1 지난2주동안,친구들이운동을하자고한적이있다. 1 2 3 4
2 지난 2주 동안,친구들과 운동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3 지난2주동안,가족들이운동을하자고한적이있다. 1 2 3 4
4 지난 2주 동안,가족들과 운동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친구들은 나에게 운동을 하라고 권한다. 1 2 3 4
6 가족들은 나에게 운동을 하라고 권한다. 1 2 3 4

문 항 정말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 친구들은 내가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8 가족들은 내가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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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인의 생각과같다고생각하는란에 표˅시하면 됩니다.한한한문문문항항항도도도 빠빠빠짐짐짐없없없이이이응응응답답답해해해 주주주세세세요요요

문 항 정말 할
수 있다

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절대
못 한다

1 나는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에게 운동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1 2 3 4

2 나는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에게 운동하러 가는 데
데려가 달라고 말할 수 있다. 1 2 3 4

3 나는제일친한친구에게함께운동하자고말할수있다. 1 2 3 4

4 나는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에게 함께 운동하자고
말 할 수 있다. 1 2 3 4

5 나는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에게 필요한 운동기구를
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1 2 3 4

6 나는 운동하는데 기술이 필요하다면 배울 수 있다. 1 2 3 4

7 나는학교가끝나고나면거의매일운동할수있다. 1 2 3 4

8 나는 할 일이 많아도 운동을 할 수 있다. 1 2 3 4

9 내가 피곤하더라도 운동을 할 수 있다. 1 2 3 4

10 바깥 날씨가 덥거나 춥더라도 운동을 할 수 있다. 1 2 3 4

11 숙제가 많은 날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 1 2 3 4

12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를 보고 싶은 유혹을 참고
그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다. 1 2 3 4

13 그냥집에있고싶을때도나가서운동을할수있다. 1 2 3 4

14 뭔가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생겨도 운동은 챙겨서
할 수 있다. 1 2 3 4

15 내 친구가 운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운동을 할 수 있다. 1 2 3 4

16 내 친구와 함께 할 일이 생겨도 운동을 챙겨서
할 수 있다. 1 2 3 4

17 나는 다음 2주 동안 최소한 한주에 3번 이상은
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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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본인의 상태나 경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한 문문문항항항도도도 빠빠빠짐짐짐없없없이이이 응응응답답답해해해 주주주세세세요요요

문 항
늘
그렇게
했다

보통
그렇게
했다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 적이
거의/전혀
없다

1 마음속으로 운동할 목표를 정했다. 1 2 3 4

2 운동하기로 마음먹은 것을 계획표로 만들었다. 1 2 3 4

3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룰 수 있는 운동 목표를 정했다.(예:당분간 일주일에 2번 이상 운동한다) 1 2 3 4

4 달성하는데시간이걸리는장기적인운동목표를정했다.(예:3개월안에롤러스케이트를잘탈수있도록배운다) 1 2 3 4

5 운동할 시간이나 운동할 거리를 목표로 정했다.(예:하루에 30분씩 운동한다,하루에 1000m를 걷는다) 1 2 3 4

6
기록을 좋게 하는 것 같은,내가 운동하면서 이루고
싶은 특별한목표를정했다.
(예:10일안에팔굽혀펴기를20회한다).

1 2 3 4

7 ‘한 달’또는 ‘일 년’등 운동을 계속할 기간을 정했다. 1 2 3 4

8 운동을하기로결심한자신과의약속을자주마음속으로다짐했다. 1 2 3 4

9 내가 계획한 대로 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나만의방법이 있다. 1 2 3 4

10운동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생각했다. 1 2 3 4

11운동하는데방해가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을정리했다. 1 2 3 4

12내가 운동한 사실을 일기장 등에 기록으로 남겼다. 1 2 3 4

3 421내가운동한시간과강도를정확하게기록으로 남겼다.13

3 421전자수첩이나 컴퓨터 등에 운동일기나 운동달력 등을
만들어 특별하게 내가 운동하는 것을 기록했다.14

15다른사람들과운동의목표를어떻게정할지의논했다. 1 2 3 4

16내가 정한 운동 목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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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늘
그렇게
했다

보통
그렇게
했다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적이
거의/전혀
없다

17 내가정한운동목표를지키기위해뭔가다른방법으로다른사람이알도록했다. 1 2 3 4
18 다른사람들에게내가짠운동계획서를보여주었다. 1 2 3 4
19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정한 운동 목표를 잘 지키는지잘 지켜보라고 말했다. 1 2 3 4
20 친구들에게 운동에 대해서 도움을 구했다. 1 2 3 4
21 운동을 잘 하는 친구에게 시범을 보여 달라고 했다. 1 2 3 4
22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했다. 1 2 3 4
23 심심하지 않게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서 운동을 했다. 1 2 3 4
24 부모님께운동하는것을도와달라고말씀드린적이있다. 1 2 3 4
25 선생님께운동하는것을도와달라고말씀드린적이있다. 1 2 3 4
26 주변에 있는 운동 코치나 선수들에게 운동하는 것을도와 달라고 얘기한 적이있다. 1 2 3 4
27 운동을열심히하거나잘한다고다른사람에게칭찬을받은적이있다. 1 2 3 4
28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잘 해서 다른 사람에게 용돈이나,선물,상을받은적이있다. 1 2 3 4
29 운동을 잘하거나 열심히 해서 내 스스로 자랑스러웠던적이있다. 1 2 3 4
30 내가정한운동목표를달성해서내스스로자랑스러웠던적이있다. 1 2 3 4
31 내스스로내가운동하는목적을자꾸떠올리며결심을 굳혔다. 1 2 3 4
32 규칙적으로 운동하는데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물어본적이있다. 1 2 3 4

33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어려운 시간이나 기간을 피해서운동할계획을세웠다. 1 2 3 4
34 내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꼼꼼하게따져보았다. 1 2 3 4
35 방해받지않고규칙적으로운동할수있는기간을정해서운동계획표를짰다. 1 2 3 4
36 운동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극복하기(이겨내기)위한계획을세웠다 1 2 3 4
37 내가 세운 운동계획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고치고다듬은 적이 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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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학학부부부모모모용용용 설설설문문문지지지 및및및 동동동의의의서서서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원인 가운데 운동부족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이
2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이러한 질병의 예방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의 유지와 증진,정신적 건강의

결정요인이기도 하고,사회적 관계와 활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성인이 되어서도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즐겁게 하고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어린 시절의 규칙적 운동은
신체발달,정신발달,사회적 성숙,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도 연구결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에게 적정량의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어린이의 운동부족의 원인을 보건학적으로 명확히 규명하여 이에 근거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는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이와 관련된 이론적 근거를 밝혀내어 아이들에게 적합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취지의 설문조사에 귀댁의 자녀가 참여하는데 대해 동의하신다면
아래 설문에 답해 주시고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모님께서 가장 최근에 측정한 본인의 키와 몸무게는 얼마나 되십니까?
1-1.아버님의 키________cm 몸무게_________kg
1-2.어머님의 키________cm 몸무게_________kg

2.학부모님께서는 현재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운동’이라함은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한번에 30분 이상,일주일에
3번 이상 하는 것⌟을 말합니다.)
2-1.아버님 ① 한다. ② 안한다.
2-2.어머님 ① 한다. ② 안한다.

3.참여하고 계시는 운동모임이 있으십니까?
3-1.아버님 ① 있다. ② 없다.
3-2.어머님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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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면,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님이나 어머님 중에 아무나 답해 주시면 되고,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4가지 항목을 더해서 100점이 되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예):학과공부 60+독서 등 10+운동 25+기타 5=100

-------------------------------------------------------------------------------------------------------------------

조조조사사사 참참참여여여 동동동의의의서서서

표지와 7쪽에 기술된 연구의 취지와 방법,본 설문조사 결과의 활용에 대해
서 읽었으며,이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합니다.

학생 성명 :______________ 학부모님 성명 :______________서명(또는 날인)

1.학과 공부
(복습이나선행학습)

2.독서나 취미활동 등
일반적 교양 활동 3.운동 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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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운운운동동동관관관련련련 시시시간간간의의의 분분분포포포

부도 1.연구대상자의 레저타임 운동시간 분포



저작물 저작물 저작물 저작물 이용 이용 이용 이용 허락서허락서허락서허락서

학  과 보건학과 학 번 20047477 과 정   박사

성  명 한글   김   율           한문  金    栗           영문 KIM YOUL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3동 염주현대 A 103동 705호

연락처  E-mail : ulysses96@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사회인지이론에 의한 초등학생의 레저시간 운동량 관련요인

영문 : Factors Related with Leisure Time Exercise in High Grade Students of 

       Some Elementary Schools - Applying Social Cognitive Theory-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과 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

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ㆍ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

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

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 이용의 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 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

ㆍ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동의여부 동의여부 동의여부 : : : : 동의동의동의동의(  (  (  (  ○○○○        )    )    )    )    반대반대반대반대(     (     (     (     ) ) ) ) 

       2009년  2월   

저작자 : 김     율 (인)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총장 총장 총장 총장 귀하귀하귀하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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