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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신체활동태도와 건강관련체력과의 관계

이상화1
· 박태섭2

· 한연오3
*

Relationship Between Attraction of Physical Activity 
and Health-Related Fitnes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Sang-Hwa Lee1, Tae-Seop Park2, and Yeon-Oh Han3*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ttraction of physical activity

and health-related fitness (HRF)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A total of 560 elementary school children (396

boys and 164 girls) voluntary recruited from G-gu, Seoul. Along with attraction of physical activity, body

composition, resting heart rate, cardiorespiratory fitness (CRF) were measured using standard protocols. Subjects

were classified as tertile based on sub-domain of attraction of physical activity respectively (preference,

enjoyment, and self-confidence). The results showed that subjects better attraction of physical activity sub-

domain preference had significantly better CRF (p=.01), resting heart rate (p=.026), flexibility (p=.42). Subjects

with better enjoyment showed significantly lower body mass index (p=.001), and subjects with better self-

confidence showed significantly better CRF (p=.001), resting heart rate (p=.008). The current findings of the

study showed that high level of attraction of physical activity were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HRF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Keywords : Attraction of physical activity, Health-related fitness, Elementary school children

I. 서 론

아동기와 청소년기 사이의 시간은 성인기에 지속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건강과 발달에 중요한 시기이다(Sawyer et

al., 2012). 신체활동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데 필수적

인 생활 요소이며 아동·청소년의 현재와 미래의 건강의 위해

인생의 초기에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행동 요인으로 범국

가적 관심사 중 하나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미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는 신체활동 부족(physical

inactivity)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4대 위험 요소이며 비전염성

만성질환으로 규정하여(WHO, 2009; CDC, 2013), 5-17세 아

동청소년은 최소 60분 동안 매일 중-고강도(moderate-to-

vigorous intensity) 신체활동을 실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8).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비만, 심혈관질환, 암뿐 아니라 삶의

질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들이 뒷받침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Physical Activity Guidelines Advisory

Committee, 2018) 국내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비율은 2005년 11.0%에서 2017년 5.8%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성인의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충

족률은 57.1%에서 2016년 47.8%로 감소하여 아동·청소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질

병관리본부, 2018), 신체활동 관련 건강관리는 주요한 이슈

이다. 또한, 2018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의하면 생활

체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령기 아동은 남아

66.2%, 여아 72.7%로 나타나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문화체육

관광부, 2018). 이러한 현상은 학력 위주의 교육 지속에 따른

신체적 교육 우선순위는 뒤로 밀려나는 실정이며(박세윤과 윤

대현, 2010), 식습관의 서구화, 인터넷, 모바일 게임 등 비활

동적인 놀이문화는 신체활동 감소와 체력 저하, 비만으로 이

어져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고, 스트레스, 우울 등 부정적인 태

도의 증가와 자기효능감 등의 긍정적인 태도의 감소로 심리

적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이기봉 등, 2014).

학교 체육교육에서는 신체활동 경험을 토대로 신체적 움직

임을 능숙하게 발휘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습득하고 신체활

동에 대한 자신감,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최의창과 전세명, 2011). 이와 함께 신체역량(physical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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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지대학교 교수(Professor, Myongj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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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생동안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

하는 것으로, 신체적 움직임에 기본이 되는 기술의 포괄적인

이해, 규칙적인 신체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과 이해력의 습

득을 의미한다(Whitehead, 2016). 따라서 신체활동태도와 신체

역량은 지속적인 신체활동 참여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신체역량이 육성된 개개인은 신체활동에 대한 능숙

도, 자신감, 내적 동기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Canadian

Sport Institute, 2014)하고 있어 중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초등

학교 시기의 신체활동은 운동에 대한 태도를 형성시키며, 이

때 형성된 태도는 이후 학교 단계, 사회의 장 또는 평생 스

포츠 활동의 기반으로까지 전이되는 경향을 보인다(박동근과

강은희, 1996). 일반적으로 태도는 후천적으로 일정한 대상이

나 상황에 대해 형성된 마음가짐으로 특정 형식으로 반응하

려는 양상을 의미한다(Allport et al., 1960). 초등학생이 중학

생보다 더 긍정적인 신체활동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

(남은지와 이안수, 2013), 여고생을 대상으로 즐거움과 신체활

동량 증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Davison et al.,

2007) 등 지금까지 몇몇 연구에서 신체활동태도의 영향을 구

명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김순일과 김준권 1994; 안애정,

1996; Brynteson and Adams, 1993). 이들 연구에서 신체활동

태도의 인식은 신체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

체활동 목표 달성과 학습에 대한 개인의 의지를 지속시키고

강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체력은 일상적인 신체활동 또는 운동 수행 능력과 신

체 건강상태의 잠재적 징후를 반영하며(Ortega et al., 2008,

Lang et al., 2018a),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더 잘 이

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지표이다(Blair et al, 1989,

Högström et al., 2016). 특히, 심폐지구력은 캐나다 6-11세 아

동과 12-17세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지표와 유익한 관

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Lang et al., 2019). 그러나 국내 1965

년부터 2014년까지의 교육부 학교 보건 자료를 이용하여 체

격과 체력의 변화 추이를 비교한 결과, 체중은 해가 거듭할수

록 증가하고, 오래달리기-걷기 검사를 통한 심폐지구력은 초

등학교 5-6학년 남·여 모두 8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였다가 차

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채진석과 신진

이, 2015).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

생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화 등 정책 목표 및 과제

를 수립하여 건강체력평가 적용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으로

확대하고 저체력(4~5등급)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위

한 건강체력 교실 및 학생 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

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교육부, 2019). 하지만, 다수의 추

진 정책이 중·고등학생을 중점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 아동의 건강과 체력 수준 등을

이해하고 적용 가능한 다양한 정책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유럽의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낮은 수준의

심폐지구력은 현재뿐 아니라 성인기 건강 지표와 유의한 음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반면, 높은 수준의 심폐지

구력은 심혈관계 질환 발병 및 조기 사망의 위험률을 감소시

키는 독립적인 예측 인자로 보고된바와 같이(Anderson et al.,

2006; Ekelund et al., 2012), 아동기의 심폐지구력의 향상은 생

활습관 관련 질환 예방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불어

유연성의 향상은 혈압을 조절하고, 안정시 교감신경의 활성을

감소시켜 동맥경직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Wong and Figueroa, 2019). 아동은 체육 수업뿐 아니라 구조

적 또는 비조직화된 놀이 등 다양한 유형의 환경과 상황에서

활동적일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아동의 체력 수준을 유지

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규칙적인 신체활동

은 체력수준뿐 아니라 아동의 자아존중감, 활력 등 정신건강

에 긍정적인 영향(Ahn and Fedewa, 2011; Brown et al.,

2013; Liu et al., 2015)을 미친다고 하여, 이를 통한 긍정적인

자기 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은 즐거움 및 신체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와 같은 행동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높은 체력수준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신체활

동 중재가 지속 가능한 다양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동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야 하며, 아동이 신체활동을

실제로 즐기는 즐거움 등 신체활동태도가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Paxton et al., 2004).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

면, 신체활동태도는 아동이 참여하는 모든 유형의 신체활동에

중요한 요인일 수 있으나(McCarthy et al., 2008), 초등학교 저

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활동태도와 체력과의 관계를 조사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부

족과 체력수준의 저하, 그리고 비만율 증가 추세를 고려해볼

때,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태도와 건강관련체력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참여자는 서울 G구 소재에 있는 스포츠클럽에 등

록한 초등학생 1~3학년 560명으로 남아 396명, 여아 164명을

연구 대상자로 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모든 연구 참여자와

Fig. 1. Flow chart

경희대학교 | IP:163.180.98.*** | Accessed 2021/06/21 13:36(KST)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신체활동태도와 건강관련체력과의 관계 351

보호자에게 측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과제, 설문조사 등에 대

하여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관련된 절차에 대해 충분한 설

명이 제공되었고 자발적으로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참여

하였다 <Fig. 1>.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측정도구 및 자료수집방법

1) 건강관련체력

(1) 체질량지수

신장(cm)과 체중(kg)은 가벼운 복장을 착용한 상태에서 자

동 신장체중계(DS-103, Jenix,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체중(kg)/신장

(m2)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2) 심폐지구력

심폐지구력 측정은 학교건강검사규칙 필수평가 항목 중 스

텝검사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스텝박스 높이는 20.3 cm

로 하였고, 반복 횟수는 24회/분으로 하여 정해진 신호음에

맞추어 스텝박스를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동작을 3분 동안

반복 실시한 후 스텝 운동 종료 직후 앉은 자세에서 안정시

심박수를 1분 단위로 3회 측정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정확한

신호음에 맞추어 스텝박스에 오르내리는 속도 유지를 위해서

메트로놈을 사용하였으며, 정면 스크린에 동일한 박자와 동작

의 애니메이션을 재생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다. 심박수는 단체용 무선 심박수 측정기(Bodypro

DSM100, Du-sung Technology,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안정시 심박수는 충분한 안정을 취한 후에 심박

수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상태에서 앉은 자세로 측정하였

으며, 신체효율지수(physical efficiency index; PEI)는 심박수 측

정기가 있을 때 공식 PEI = D / (P) × 100 [ D : 스텝운동

지속시간(초), P : 1회(1분 심박수) + 2회(2분 심박수) + 3회

(3분 심박수)]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3) 유연성

유연성은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로 측정하였다. 양 무릎

을 펴고, 다리를 곧게 뻗어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겹쳐 중지

가 측정기 위의 눈금을 지나도록 상체를 숙이고 2초 간 유지

하도록 하였다. 2회 측정하여 높은 기록을 분석하였다. 

3) 신체활동태도

신체활동태도는 Brustad (1993)의 Children’s attraction to

physical activity (CAPA)를 Han and Kim (2017)이 선호도 4

문항, 즐거움 4문항, 자신감 4문항, 총 12문항으로 재구성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평소 신체활동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아니에요’ 부터 ‘확실히 그래요’ 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

였으며, Cronbach's alpha는 선호도 .917, 즐거움 .892, 자신감

.908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얻은 모든 자료는 SPSS ver.23.0 (SPSS,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참

여자의 측정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신체활동

태도 하위 영역(선호도, 즐거움, 자신감) 각각 빈도 분석을 실

시하여 삼분위(tertile)로 분류한 후, 신체활동태도 하위 영역

수준별(Low, Middle, High) 건강관련체력(BMI, 심폐지구력, 안

정시 심박수, 유연성)과의 선 경향(linear trends) 관계를 확인

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의 대비 다항식

(contrasts polynomia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적 가

설 검정의 유의수준 α = .05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560명을 대상으로 신체활

동태도 수준에 따라 건강관련체력과의 관계를 검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1. 신체활동태도 선호도 수준에 따른 건강관련체력과의 관계

신체활동태도 선호도 수준에 따른 건강관련체력(BMI, 심폐

지구력, 안정시 심박수, 유연성)의 관계는 <Table 2>에 제시

한 바와 같다. 심폐지구력(p=.012), 안정시 심박수(p=.026), 유

연성(p=.042)은 신체활동태도 선호도 수준에 따라 비례적으로

유의한 선 경향이 나타났다. BMI는 신체활동태도 선호도 수

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선 경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신체활동태도 선호도 점수 상위 집단이 중간 집단, 하

위 집단에 비해 안정시 심박수는 낮고, 심폐지구력, 유연성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신체활동태도 즐거움 수준에 따른 건강관련체력과의 관계

신체활동태도 즐거움 수준에 따른 건강관련체력(BMI, 심폐

지구력, 안정시 심박수, 유연성)의 관계는 <Table 3>에 제시

Tabel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 Total (n=560) Boys (n=396) Girls (n=164)

Age (years) 7.9(1.5) 7.9(1.4) 8.0(1.5)

Height (cm) 119.7(11.8) 119.3(11.8) 120.0(12.1)

Weight (kg) 23.6(6.3) 23.6(6.5) 23.7(5.9)

BM I(kg/m2) 16.4(1.4) 16.5(1.5) 16.2(1.3)

CRF (PEI) 58.9(9.1) 58.7(6.7) 59.5(14.4)

RHR (bpm) 98.7(11.3) 98.1(10.3) 100.2(13.5)

Flexibility (cm) 8.5(6.3) 7.2(5.5) 11.5(7.1)

CAPA

Preference (point) 16.8(2.9) 16.9(2.9) 16.7(3.0)

Enjoyment (point) 16.5(3.2) 16.9(3.1) 16.0(3.4)

Self-confidence 

(point)
17.2(2.8) 17.3(2.8) 17.0(2.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BMI: body mass index, CRF: cardiorespiratory fitness, PEI: physical

efficiency index, HRR: heart rate recovery, bpm: beats per minute,

CAPA: Children’s attraction to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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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와 같다. BMI(p=.001)에서만 신체활동태도 즐거움 수준

에 따라 비례적으로 유의한 선 경향이 나타났다. 심폐지구

력, 안정시 심박수, 유연성은 신체활동태도 선호도 수준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선 경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활동태도 즐거움 점수 상위 집단이 중간 집단, 하위 집단

에 비해 BMI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신체활동태도 자신감 수준에 따른 건강관련체력과의 관계

신체활동태도 자신감 수준에 따른 건강관련체력(BMI, 심폐

지구력, 안정시 심박수, 유연성)의 관계는 <Table 4>에 제시

한 바와 같다. 심폐지구력(p=.001), 안정시 심박수(p=.008)는

신체활동태도 자신감 수준에 따라 비례적으로 유의한 선 경

향이 나타났다. BMI, 유연성은 신체활동태도 선호도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선 경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활동태도 자신감 점수 상위 집단이 중간 집단, 하위

집단에 비해 안정시 심박수는 낮고, 심폐지구력은 높게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활동태

도와 건강관련체력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첫째, 신체활동

태도의 하위 영역에서 선호도 점수가 증가할수록 안정시 심

박수는 감소하고, 심폐지구력, 유연성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선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아림(2011)의 연구에서는 체

력 급수가 높을수록 체조, 육상, 표현운동, 체력운동 종목에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

는 8-11세의 남·녀 아동 모두 신체활동량과 고강도 신체활동

참여와 지각된 신체적 유능감(자신감)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

를 보인 결과(Seabra et al., 2013a)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신체활동 선호도에 따라 여학생의 고강도 신체활동과 경

쟁적 스포츠 활동을 기피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Roman et

al., 2008), 경쟁적인 신체활동은 아동에게 즐겁지 않을 수 있

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과 승리를 강요받지 않고 다른 신체활

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을 때 더욱 즐거움 정도가 높았다

고 하였다(Macphail et al., 2003). 유럽 아동의 체력 결정 요

인 연구에서는 남아의 경우 심폐지구력, 상·하지 근력이 우수

하였고, 여아는 균형성과 유연성이 우수하였으며, 고학년이 저

학년보다 심폐지구력과 유연성을 제외한 체력이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Zaqout et al., 2016).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체력

은 성별과 연령 차이가 있고, 생리적, 행동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영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함께 분석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또한, Resaland

et al.(2019)의 연구에 의하면, 평균 나이 10세의 노르웨이 아

Table 2. Health-related fitness according to attraction to physical activity(preference) levels

Variables LOW (n=193) MIDDLE (n=182) HIGH (n=185) p for linear trends

BMI (kg/m2) 16.8(2.0) 16.8(1.9) 16.5(1.6) .486

CRF (PEI) 58.0(5.5) 59.3(7.2) 61.0(7.0) .012*

RHR (bpm) 98.8(10.7) 96.8(12.1) 94.2(10.3) .026*

Flexibility (cm) 6.9(4.6) 7.5(5.6) 8.6(4.3) .04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05

BMI : body mass index, CRF : cardiorespiratory fitness, PEI : physical efficiency index, RHR : resting heart rate, 

Table 3. Health-related fitness according to attraction to physical activity(enjoyment) levels

Variables LOW (n=194) MIDDLE (n=177) HIGH (n=189) p for linear trends

BMI (kg/m2) 17.4(2.1) 16.6(1.8) 16.3(1.4) .001***

CRF (PEI) 58.0(5.5) 59.8(6.6) 60.3(5.9) .098

RHR (bpm) 97.1(11.0) 96.7(11.3) 96.3(10.9) .827

Flexibility (cm) 8.1(5.6) 7.4(5.7) 8.2(4.9) .06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05, **:p<.01, ***:p<.001

BMI : body mass index, CRF : cardiorespiratory fitness, PEI : physical efficiency index, RHR : resting heart rate, 

Table 4. Health-related fitness according to attraction to physical activity(self-confidence) levels

Variables LOW (n=199) MIDDLE (n=160) HIGH (n=201) p for linear trends

BMI (kg/m2) 16.9(2.0) 16.4(1.7) 16.9(1.8) .174

CRF (PEI) 58.3(5.9) 58.8(6.0) 63.1(7.3) .001***

RHR (bpm) 98.2(10.4) 98.2(10.9) 93.2(11.1) .008**

Flexibility (cm) 7.6(5.3) 6.9(5.1) 8.1(5.9) .22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01, ***:p<.001

BMI : body mass index, CRF : cardiorespiratory fitness, PEI : physical efficiency index, RHR : resting hear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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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경우 남아는 축구, 슬라럼 스키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

었고, 여아가 선호하는 활동으로는 춤, 체조, 음악에 맞춰서

운동하기, 줄넘기 등으로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나, 아

동이 선호하는 활동과 복부지방과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아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

은 건강한 체중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향후 신체

활동태도와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조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아동의 선호도를 고려한 중

-고강도 신체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특정 목표를 설정하여 프

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아동의 신체활동태도를 고려한 건강

관련체력 향상 프로그램 계획 시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신체활동태도 즐거움 점수가 높을수록 BMI가 유의하

게 낮은 선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즐거움은 진귀한 느

낌, 긍정적 감정과 성취에 의해 특징지어 지며(Csikszentmihalyi,

1990; Wankel, 1993), Scanlan and Simons (1992)는 스포츠

즐거움이라는 개념으로 신체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열

정, 재미, 좋아함 등과 같은 긍정적 정서반응이라고 하여, 신

체활동태도 즐거움은 참여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고 하였다. 이는 운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면, 이 즐거움

이 운동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하는데 관심을 가지면서 운동

을 하다 보면 운동에 대한 재미와 기쁨이 다시 커지게 되고

이러한 경험을 느끼기 위해서 다시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선

순환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아동기에 즐겁게 운동에 참여

하였던 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규칙적으로 운동에 참여

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같이(Telema,

2009), 운동을 통해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의 연쇄는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신체활동 참여와 즐거움은 성

별과 운동기능보다는 운동에 대한 심리적 태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고, 운동기능이 비슷한 수준이더라도 신체활동에 대

한 태도는 부정과 긍정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하였는데(장성덕 등, 2016), 이는 신체활동태도가 운동 참

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신체활동 참여와 미참여의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신체활동태

도를 고려한 신체활동 실천 중재 전략을 적용해야 함을 의미

한다. 본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럽의 DEDIPAC

(Determinants of Diet and Physical Activity) 코호트의 PS@S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10-11세 아동 대상 학교 기반 4년간의

장기 중재를 통해 BMI, 체력, 신체활동, 즐거움, 자기효능감

을 조사한 결과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동이 참가하지 않은 아

동에 비해 체력과 즐거움 점수가 높은 반면 BMI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Vitali et al., 2019),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정상

체중 여아는 고강도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

낀다고 하였으나,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여아들은 그렇지 않았

다고 하였다(Seabra et al., 2013b). 홍콩의 8-11세 아동을 대상

으로 방과 후 주 2회 12주간의 활동적 비디오게임(Xbox) 중

재 연구에서는 심폐지구력과 신체활동량 증가는 있었지만 BMI

는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 하였으며(Lau et al., 2016), 아동이

참여하는 운동의 형태는 비구조화된 놀이 형태가 대부분이

라는 보고와 같이(장용규와 이정택, 2014) 이러한 운동은 신

체활동의 불명확성과 놀이 중심의 제한된 활동으로는 유연

성의 발달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Han and

Kim 2017).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의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매일 60분을 충족하여 제공하지 못한 점, 신체조성 변인에

서는 체지방량과 제지방량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함

을 지적하고 있다. 신체활동태도 즐거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후 신체활동태도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도구로

측정한 아동의 신체활동 패턴과 건강관련체력 및 신체조성

에 직접적인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건강관련체

력 요소를 적절히 발달시킬 수 있는 구조화된 놀이를 적절

히 포함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신체활동태도 자신감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시 심박

수는 감소하고, 심폐지구력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선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은 신체활동을 통해 느끼는 자

랑, 자부심, 인내, 감동, 감격, 용기, 완성, 자기효능감 등의 감

정 및 행동을 통한 즐거움의 상태이다(Weinberg and Gould,

2014). 이러한 자신감은 어려운 과제를 도전적으로 생각하여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신념으로, 위기 상

황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 준다(Benett

and Pravitz, 1987). 따라서 자신감은 긍정적인 감정, 집중력,

목표, 노력, 전략, 신체활동량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초등학교 시기부터 아동이 신체활동

에 대한 자신감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차이가 나타난

다고 하였으며(Xiang et al., 2006), 아동이 자신의 자신감을 인

식하는 방법은 신체활동 의도와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였는데(Chen and Chen, 2012), 특히, 신체활동의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동은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동

안 재미와 즐거움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Cairney et al., 2012). 캐나다의 신체역량을 이해하기 위한

11개 지역의 감시 연구인 The Royal Bank of Canada-

Canadian Assessment of Physical Literacy Learn to Play

project(RBC-CAPL)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8-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왕복오래달리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심폐지구력은

신체역량의 모든 영역에서 강력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자신감은 중간에서 큰 효과크기(effect size .54-1.18)를 갖는

다고 하였다(Lang et al., 2018b). 이는 높은 자신감과 내적

동기는 아동이 더 신체활동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

고 할 수 있으며, 아동에게 있어 신체활동 자신감은 자율적

으로 해결하여 수행이 성취될 때 의욕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며 그에 따른 활동에 대한 즐거움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건강관련체력은 비만, 심혈관질환, 대사증후군의 유병률과

사망률의 위험을 낮추는 강력한 예측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

(Blair et al., 1996).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사회

적 의료비 부담의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체력증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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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체력측정을 통한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하지만 5-11세 아동의 신체활동, 건강관련체력 등

의 데이터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Oh et al., 2019), 초등체육

이 초등학교 1~2학년에서는 통합교과 중 즐거운 생활의 형태

로 존재하며 즐거운 생활 교과는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 저

학년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를 기르도록 교육과정에 명시되고

있지만(교육부, 2019), 실제적인 통합 교수 방법이나 활동의

정도를 교사의 역량에 의존함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의 신체활동이 즐거운 생활이라는 교과 내에서 충분하게 교

육과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수의 선행연구

에서 나타나고 있다(조미혜, 2001; 천지애와 전세명, 2010). 아

동의 신체활동 장려는 신체적 발달뿐 아니라 지적, 정서적, 사

회적 측면에서 통합적인 발달에 도움을 주는 전인적 교육의

일환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신체활동을 감소시키는 현대 생활

양식에 대응하여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활

동적 생활양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교육의 활성화

와 가정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놀이와 신체활동 참여 기회 확

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

구 표본은 서울지역의 건강한 정상체중 초등학생 1-3학년을

연구 참여자로 모집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초등학생 저

학년을 대표할 수는 없다. 둘째, 연구의 단면적 특성으로 인

해 높은 신체활동태도 점수와 BMI, 심폐지구력, 유연성 간 차

이의 인과성을 확인할 수 없다. 셋째, 신체활동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학적 요인을 보정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

구에서는 아동의 사회경제학적 요인, 신체활동의 유형과 활동

량, 강도를 조사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

동의 신체활동태도와 건강관련체력 간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신체활동태도 선호도 점수가 높을수

록, 심폐지구력은 증가하고, 안정시 심박수는 감소하는 선 경

향이 나타났고, 즐거움 점수가 높을수록 BMI가 감소하는 선

경향이 나타났으며, 자신감 점수가 높을수록 심폐지구력은 증

가하고, 안정시 심박수는 감소하는 선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신체활동태도와 건강관련체력은 밀접한 관련

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신체활동태

도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건강관련체력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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