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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등산활동이 심리적 행복변인에 미치는 영향 :

활동관여도의 매개효과 검증

정 상 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지도교수 양 명 환

본 연구는 등산활동과 생활만족, 심리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등산활동

과 결과변인인 생활만족과 심리적 행복(자아실현감, 유능감, 몰입감, 쾌락적 즐거움)

간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가 매개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

여 등산활동을 하는 278명을 대상으로 등산활동, 활동관여도, 생활만족 및 심리적

행복에 대한 설문조사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위하

여 SPSS 18.0, SPSS Macro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

석,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관계분석 결과, 등산활동은 활동관여도, 생활만족, 자아실현감, 유능감, 몰

입감, 쾌락적 즐거움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활동관여도는 생활만



족, 자아실현감, 유능감, 몰입감, 쾌락적 즐거움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둘째, 등산활동과 생활만족, 심리적 행복(자아실현감, 유능감, 몰입감, 쾌락적 즐거

움) 간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위계적 회귀분석에 대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등산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2) 등산활동과 자아실현감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3) 등산활동과 유능감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4) 등산활동과 몰입감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5) 등산활동과 쾌락적 즐거움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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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요즘만큼 운동이나 스포츠가 중요시되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다. 운동이나 스포츠

에 대한 인간의 활동욕구를 증대시켜 생활체육이 현대인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

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첫째, 여가시간의 증가이다. 산업화, 기계화, 자

동화에 따른 고도의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2002년에 시행된 주 5일

제 근무제도 등이 여가시간의 증가 및 자연스포츠(eco-sport) 참여의 기회를 증가시

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과거의 사람들에 비해 여가활동에 대한 기회와 선

택의 폭이 증가하였으며, 능동적인 여가형태로 스포츠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향

이 많다(Han 활동관여도 Kim, 2007).

둘째, 건강 상의 이유를 들 수 있다. 고도의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이 우리

에게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의 건강 생활에도 적지 않은 위협을

주고 있다. 현대인들은 생활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물질적인 풍요, 여가 시간의 증대

등 긍정적인 면의 변화와 함께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편리해진 생활과는 달리 적어진 신체 활동으로 인한 체력의 약화와

반면 환경오염과 생활공간이 줄어들면서 인간의 활동과 기본적인 움직임마저 줄어

들어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등의 성인병에 노출되

어 있으며(조민구, 김인형, 2010), 복잡해지는 생활패턴으로 인해 현대인들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속구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운동부족증

(hypokinetic disease)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환경친화적 형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자연스포츠(eco-sport)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자연스포츠 활동은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

대인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가치 있는 여가활동으로 인정받고 있으며(석혁기,



- 2 -

김사엽, 2005), 고도산업 사회의 구성원에게 체력 및 건강증진의 신체적 차원뿐만

아니라 기분전환과 삶의 즐거움을 제공하여 주는 신선한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늘어난 여가활동시간의 증대로 여가산업의 활성화, 삶의 질

에 대한 지각이 더욱 커졌으며 우리사회는 여가중심의 복지사회로 불릴 만큼 여가

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다(조방현, 2011).

1980년대 Beard와 Raghed(1980)의 여가만족 척도와 Diener(1985)의 생활만족 척

도가 개발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여가스포츠, 생활체육, 여가활

동 및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주로 생활체육참여정도에 따

른 생활만족, 여가만족과 생활만족, 동호회 활동에 따른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들이

다. 이종길(1992)의 연구에 따르면, 여가활동의 다양성이나 활동수준과 같은 양적측

면보다는 활동과정에서 일어나는 여가만족의 정도가 생활만족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님을 밝혀냈으며, 여러 가지 활동 유형에 따라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의 차이

가 있다고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조성문(2004)은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의 관계는 신

체적 요인, 사회․교육적 요인, 환경적 요인, 휴식적 요인이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고, 권영환(1993)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가만족도, 몰입

경험도, 생활만족도의 연구를 통하여 스포츠 참여는 모든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연스포츠 활동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이고 활성화 된 형태가 등산이다(Yang &

Kim, 2011). 자연스포츠 활동으로 등산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지형적 특

성으로 한국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이 많고,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비교적

험준하지 않은데다 지리적으로 가까이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감 없이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등산은

친환경 스포츠 활동 중에서도 여가활동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으며(김사엽, 전상

완, 2011; 이정국, 2013), 2010년 산림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등산인구가

1,500만 명이라는 결과를 제시 한바 있고, 또 다른 2015년 산림청 발표자료에 따르

면 1년에 한차례 이상 산에 간다는 국민이 77.0%라고 한다(연합뉴스, 2015년 4월1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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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이 자연스포츠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며 각광받는 이유는 비교적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여가스포츠이기 때문이다. 강원도생활체육협의회(2007)에 의하면 2007

년 6월 현재 강원도 내 등산동호인 클럽 수는 31개 클럽, 동호인 수는 736명으로,

2006년 18개 클럽, 526명의 동호인 수에 비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

으로 참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국인 취미 1위가 등산이라

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1). 이렇게 참여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등산이 다른 스포츠

활동에 비해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균형감각을 키우고, 혈압조절과 체지방을 분해

해주는 운동효과가 매우 높은 대표적인 유산소운동(진영수, 2006)으로 노인들의 건

강증진 및 유지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이며, 또한 등산과 같은 다양한 신체

활동은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심리적 안녕과 정신적 복지(mental well-being)에 크

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Dishman, 1985; Morgan & Goldston, 1987).

이처럼 등산과 같은 자연 스포츠 활동은 개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등산

은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심리적 안녕과 정신적 복지(mental well-being)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Dishman, 1985; Morgan & Goldston, 1987; 이근철․전현수,

2014). 과거에는 의 · 식 · 주가 생활의 주된 관심 이 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여가의

활용이 인간 생활의 기본 문제로 제기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가 시간에의 대처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면(임범장. 1993), 사회가

발전하고 개개인의 생화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과 함께 전강증진, 근력증대, 흥미와

만족, 노화방지, 생활기능의 향상, 대인관계이 개선 및 사회성 함양, 그리고 모든 일

에 대한 자신감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 등의 효과를 꾀하기 위한 사회적, 개

인적 요구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한이석, 2001).

운동은 생리적으로는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체력을 향상시켜 줌과 동시에 심리적

으로는 스트레스 해소 및 안정을 주며 정신건강을 도모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

다.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으로서의 역할, 또는 가정과 직장 및 사회 전반적인

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er3510&logNo=220291933868

계절별로 보면 가을 > 봄 > 여름 > 겨울 순으로 계절별 선호도가 나오고 가을산행은 겨울

산행대비 2.5배 수준으로 등산인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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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전문의들은 현대인들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로 스포츠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등산활동은 체력향상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운동기능 습득,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 해소 및 기본배양, 책임감과 공정성, 잠재능력,

상호 이해와 교류의 장으로 가치가 있다(임번장, 1996).

등산과 같은 자연스포츠 활동은 개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추구되는 활

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의 여가행동을 지배하는 내적요인 중 가장 빈번하

게 인용되는 요소로서 행위자 자신이 느끼는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 즉 인지된 자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이후춘, 2004). 이러한 여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인지된 자

유감을 높여준다는 선행연구(김용주, 2006; 김영록, 2008; 임준택, 2002; 박효정,

2002; 진은희, 2006)는 다소 진행되어 오고 있다. 스포츠 참여와 심리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연구한 이윤주(2002)의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에 참여하면 심리적 행복감을

느끼며, 이러한 행복감은 여자보다도 남자에게서 더 높은 상관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심폐 지구력 훈련을 실시한 사람은 심리적 행복감을 훨씬

더 높게 느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심리적 행복감이란 개인의 행복도, 또는 생활의

만족도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규칙적인 운동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

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 더 높은 심리적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이윤주, 2002).

한편, 활동 관여도(activity involvement)는 개인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해지며 중

요성이나 관심 등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에는 연구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

하나, 관여도가 무엇이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일

치되지 않고 있다(John,1984). 일반적으로 관여도(involvement)란 어떤 대상이 특정

상황에서 한 개인에게 관련된 정도 혹은 부여하는 의미의 정도를 뜻하는데, 이는

개인(person), 대상(object)및 상황(situation)의 함수로써 이해된다. 따라서 관여도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중요성 지각 정도’나 관심도(relevance),

또는 특정 상황에 있어 자극에 의해 유발되어 지각된 개인적인 중요성이나 혹은 관

심도의 수준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이학식 등, 1997).

활동 관여도와 관련변인들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요약하여 보면, 관여도가 생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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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원형중과 하지연, 2004), 지속적 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이광수와 이승철, 2007), 생활만족에 대한 지향은 관여도가 높을 수

록 스포츠 참가를 증가시켜준다고 보고(Wankel, 1993; 안창규, 1999)한 결과들이 있

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권석준, 김영갑,최병학, 2011; 권희자, 2010; 김관진, 2010;

김보람, 최윤정, 황향희, 2011; 이광수, 양웅비,2008; 장순철, 2011; 장진우, 손원일,

2004; Beard & Ragheb, 1980)은 스포츠 활동 참여가 활동관여를 통해 여가만족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석부길 등(2009)의 연구에서도 직장인들의 스

포츠 활동에 대한 관여도를 높여줌으로써 여가만족도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확인하

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등산과 같은 적극적인 신체활동이 심리적 행복, 생활만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당수 연구들이 긍정적인 관점에서 기술되고 있지만, 어떠

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통하여 운동이 심리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연구들은 매우 희귀하다. 등산 활동 참여가 심리적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

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사변적인 논리이지만, 참여할 때의 관여도 수준에 따라

서 심리적 행복이 결정되거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면 문제의 핵심은 개인이 활동

관여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관여

도 수준이 등산활동이 결과변인이면서 심리적 행복의 원인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을 연구문제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적 문제제기는 활동관여도가 동기의 영

향을 받아서 결정되고, 관여도가 생활만족, 여가만족을 결정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지될 수 있다고 본다.

요약하면, 자연 친화적인 생태스포츠인 등산 활동이 그 자체로 개인의 심리적 행

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변적인 논리는 상당한 설득력은 있으나, 중요한 문제점은

등산 활동이 개인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정도, 흥미와 즐거움을 부여하는 매

력정도 및 등산 활동을 통해서 자기표현이나 자기실현을 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의

미하는 활동 관여도의 변인이 등산 활동이 심리적 행복에 미치는 관계 속에서 어떠

한 매개변인 역할을 할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등산 활동 자체가 심리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이면에 잠재해 있는 인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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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연구모형 : 등산활동이 심리적 행복 변인에 미치는 영향:

활동관여도의 매개효과 검증

구조에서 활동 관여도가 중요한 매개변인으로서 작용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

다. 다시 말해서, 등산 활동이 활동 관여도에 영향을 미치고 활동관여도가 심리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이 완전매개효과를 보일지 아니면 부분매개효과를 보일

지를 규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누구를 대상으로 등산 활동이 심리적 행복에 미치는 관

계에서 활동관여도 변인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그림1-1>과 같이 등산 활동과 생활만족 및 심리적 행복

(자아실현감, 유능감, 몰입감, 쾌락적 즐거움)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등산 활동과

생활만족 및 심리적 행복 간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가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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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 등산활동과 생활만족 간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는 유의한 매개효과

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 등산활동과 자아실현감 간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는 유의한 매개효

과를 보일 것이다.

가설 3 : 등산활동과 유능감 간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가설 4 : 등산활동과 몰입감 간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가설 5 : 등산활동과 쾌락적 즐거움 간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는 유의한 매개

효과를 보일 것이다.

1)등산활동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항목을 볼 때, 등산활동은 '산 정상을 오르는 등산'과 '산기

슭의 숲길을 걷는 트레킹'을 의미한다. 등산활동은 등산횟수와 등산시간 및 등산강

도에 따라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등산활동은 등산횟수와 등산시

간 및 운동강도 모두를 의미하며, 3개의 변인들의 가중치를 더하여 총합점수는 최

고점이 18점이며, 최하점이 3점의 범위를 갖는다. 따라서 임의적인 총합점수가 높을

수록 운동참여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심리적 행복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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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행복(Psychological well-being)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긍정적인 인지적-정서적 상태를 말하며 공포, 불안, 억압이 제거되는 최상

의 행복과 충족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행복을 구성하는

구인은 생활만족, 자아실현감, 유능감, 몰입감, 괘락적 즐거움으로 조작적인 정의를

내린다.

4)활동관여도

활동관여도(Activity Involvement)는 특정대상과 개인 간의 관련성의 정도를 파악

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가상적 개념으로써(Bloch, 1981), 개인적인 수준, 특별한 자극

이나 상태에 의해서 고취된 각성과 흥미 및 욕구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태를 말한

다. 본 연구에서는 McInytre와 Pigram(1992)의 3가지 요인(매력, 중심성, 자기표현)

에 공약을 추가하여 4가지 요인(16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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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등산 행위는 본질적으로 탐험에서 비롯된다. 초기의 탐험은 자연을 극복하고 살아

남기 위한 인간생존의 차원에서 비롯된 처절한 몸부림 이었지만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은 자연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자연을 이용하고 지배하기 시작했

다. 인간이 등산을 탐험의 일부로 생각해 자연의 일부인 산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

고 산을 오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정갑수, 2000). 인류가 현재와

같은 등산을 시작한 것은 220년 전, 1786년 8월 8일 프랑스의 의사 미셀 파카르

(Michel Paccard)와 농부인 자크 발마(Jacques Balmat)에 의한 알프스 최고봉 몽블

랑(Mont. Blanc,4,807m)의 등정이 최초이었다. 최근 생활의 한 문화로써 일반적인

등산을 하는 사람뿐 아니라 전문적인 등산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등산학

교가 생겨나 등산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 습득이 용이한 환경으로 바뀌었고 심

신의 단련, 건강, 스트레스 해소 및 여가를 즐기기 위한 동호인의 등산활동이 최근

웰빙 붐에 편승하여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한광걸, 2007).

등산은 놀이의 한 범주로서 스포츠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

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사회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자연에 의한 우연성에 많이 좌우되

기 때문에 스포츠의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등산이 하늘이나 바다

에서의 탐험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과학이나 기술의 혜택을 최소화하고 오로

지 순수한 인간의 힘과 의지로써 자연을 극복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등산형태나 등산방식의 변화는 기술과 장비의 발달에 힘입은 바 크다. 즉, 초기

의 등산은 단지 보다 높은 산을 오르려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암벽의 자연적인

선을 따라 크랙이나 침니 등반에 의한 초 등반 시대, 미세한 크랙이나 경사가 심한

페이스를 오르기 위해 피톤, 볼트를 이용한 인공등반 그리고 너트, 프렌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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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장비의 개발에 힘입어 등반의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는 자유등반에 이르기까

지, 어찌 보면 등산기술과 장비의 발달에 따라 등산의 형태나 방식이 변해왔다(정갑

수, 2000).

등산은 정신적으로 높은 수준의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듯 프랑스 등산가

야닉 세뇨르(Yannick Seigneur)는 알피니즘은 행동의 스포츠이기 전에 지성과 깊은

사고의 스포츠이다. 라고 말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등산에 심판과 규칙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산은 등산가 자신이 선수이자 심판 그리고 관객이기도 한

특별한 운동이기도 하다(김법모, 1997). 그래서 정통산악인들은 등산행위를 경기스

포츠와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등산을 레저스포츠로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여가활동 시간

의 증가로 다양한 여가 형태가 나타났지만, 산행활동을 선택하는 인구가 증가하였

다. 2010년 산림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등산인구가 1500만이라는 발표

가 있었고, 2015년 산림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1년에 한 차례 이상 산에 간다고 응

답한 비율이 전체국민의 77.0%이다2). 등산이 레저스포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레저스포츠로서의 등산은 근대에 들어와서 활발해졌으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

전도 겸하여 위험한 산을 슬기와 기술로 등정하는 데서 오는 기쁨과 만족을 주고,

동시에 여느 스포츠와는 다른 차원에서 인간의 정신적·체력적 한계를 신장시켜 준

다. 주거지역 가까이에 있는 낮은 산을 올라가는 가벼운 등산활동(트래킹)에서부터

지형과 기후조건이 위험하여 안전을 위해서 상당한경험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산을 오르는 것(전문등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등산활동이 된다.

등산은 자연만을 무대로 하여 상대한다는 점에서 다른 옥외 스포츠와는 차별화될

2) 산림청이 발표한 '2015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보면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과

산림전문가 및 여론선도층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산에 간다'는 일반 국민은 77.0%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조사 때 82.5%에서 2010년 81.3%

로 낮아진 데 이어 5년 만에 80% 선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여가활용 행태가 다

양해지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산행 방법으로 일반 국민은 '산 정상을 오르는

등산'(49.8%)과 '산기슭의 숲길을 걷는 트레킹'(49.9%)을 비슷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

문가들은 '트레킹'(66.8%)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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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위험은 등산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자 고유한 속성으로서, 등산가는 산을

오르거나 정상을 정복함으로써 자신의 용기·기지·기량·체력·능력 등을 시험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짜릿한 전율을 맛볼 수 있다. 위험이라는 등산의 속성은 다른 스포

츠 종목에 비해 더 많은 집단 활동의 중요성을 요구하며, 목적달성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산 정상을 정복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이를 위하여 행하여지

는 개인적인 노력, 숙달되는 기술, 자연과의 접촉 등을 통한 육체적·정신적 만족에

서 주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박범근, 2009).

1) 활동관여도의 개념

관여는 사회심리학, 마케팅, 여가 및 관광분야에서 폭넓게 연구되고 사용되어온

용어로서, “어떤 행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며, 이는 참여의 이익과 단기간의

이익에 관계없이 어떤 행동에 쏟아 부을 수 있는 동기부여적인태도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Mannell, 1993). Festinger(1957)는 관여를 어떤 문제에 관한 관심, 흥미 내

지 특정 입장에 대한 몰입으로 정의하였고, Houston과 Rothschild(1978)는 관여를

개인이 외부와 관련된 상황적 관계, 지속적 관계, 반응관계 등의 구매의사 결정상의

정보처리과정이라고 했으며, Rothschild(1984)는 관여를 특별한 자극이나 상황에 의

해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동기, 자극 혹은 관심의 상태라고 하였다.

관여의 개념은 원래 사회심리학의 사회적 판단이론(social judgment theory)에서

유래된 것으로 개인의 태도와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조절 변수의 하나로 도입되었

으며, Sherif, Cantril(1947)에 의해 사회적 판단이론(social judgment theory)에 기초

하여 사회심리 분야에서 개념화 되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 관여의 정도는

개인의 쟁점이나 대상에 대한 수용과 거부범위의 상대적 범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며, 그 태도를 개인이 강력하게동일시하면서 그들 자신의 일부로서 연

결시키는 사회적 가치라고 정의 하였다. 즉, 인간의 태도는 상호작용과정에서 변화

하며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전제 하에, 자극이 되는 상황이 자아와 관련될 때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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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아진다고 제안하였다. Day(1970)는 관여도를 대상물에 대한 흥미, 대상물의

자아구조에 대한 중심성의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하였으며, 이학식과 안광호(1994)는

관여도는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중요성 지각 정도, 관심도, 혹

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대상에 대한 개인의 관련성 또는 지각 정도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심리학에서 관여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개인과 쟁점, 대상 및 입장과

관련하여 연구되었으며,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로 설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주관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Petty &

Caccioppo, 1981). 관여도를 Mitchell(1979)은 특정한 자극이나 상황에 의하여 불러

일으켜진 환기, 관심 또는 욕구의 합계를 나타내는 내적상태 변수의 수준이라 하였

다. 이와 같이 관여도의 개념과 결정요인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어 관여도의 개념이 명

확하게 일치하지 못한 상황이다(배덕전, 2009)). Zaichkowsky(1985)는 관여를 내재

적 욕구, 가치 그리고 관심을 근거로 대상에서 지각도 및 개인적 관련성으로 정의

하여 관여를 단일차원 구조물로 개념화한 반면, Laurent와 Kapferer(1985)과

Tyebjee(1979)눈 다원적 개념임을 주장하였고, 학자들에게 강한 지지를 받는 관여

도의 개념화는 McIntyre(1989)와 McIntyre & Pigram(1992)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예, Gahwiler & Havitz, 1998; Iwasaki & Havitz, 2004; Kyle, Bricker, Graefe, &

Wichham, 2004; Kyle 등, 2003). 그들의 관여도 척도는 구인을 세 가지 국면으로

간주하였다. McIntyre & Pigram(1992)은 여가 관여도의 골조는 매력, 생활양식의

중심성, 자기표현, 그리고 이전의 참여 이력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매력(attraction)은 참여자 또는 소비자가 특정 활동이나 제품에 대해서 갖는 중

요성과 흥미를 의미하며, 그러한 활동 참여 후나 제품을 사용한 후에 즐거운 감정

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심성(centrality of life style)은 친구와 주요타자들에

대하여 활동의 중요성으로 표현한 사회적 측면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기표현

(self-expression)은 개인이 활동참여를 통해서 타인에게 전달하기 원하는 자기표상

이나 자기인상을 말하는 개념이다. 즉, 상징적 가치와 동일한 것으로서, 자기표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참여과정 또는 구매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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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다. 이 매력, 중심성, 자기표현 요인의 관여도는 다양한 활동맥락에서 타당

하고 신뢰롭게 관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임을 반복적으로 입증 받았다(Kyle et

al, 2003, 2004; Kyle & Chick, 2004). 이러한 견해는 Lastovicka와 Gardner(1979)에

의해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었다. 이상과 같은 관여의 모호성에서 불구하고 최근에

이러서는 많은 학자들이 관여도의 기본적 개념 및 특성을 “지각된 개인적 연관성

(perceived personal relevance)"으로 보고 있다(Petty & Cacioppo, 1981;

Zaichkowsky, 1985). 즉 어떤 대상(object), 상황(situation), 행동(action)에 대해 갖

는 관여수준은 그것들에 대해어느 정도의 개인적 연관성을 지각하느냐에 의해 결정

된다는 입장에 어느 정도 견해 적 합의를 보이고 있다(서원재, 2002).

사람들의 관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것으로 선천적인 관심, 가치 또는 필요성으로 사물에 대한 원

인이 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물리적인 것으로 사물의 특징으로 차별화와 관심 증

가를 유발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상황적인 것으로 사물에 대한 관심이나 관련성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Bloch & Richins, 1983; Zaichkowsky, 1985; 장

대갑, 2012에서 재인용).

2) 활동관여도의 수준과 측정

일반적으로 관여도는 관여수준에 따라 고관여(High Involvement)와 저관여(Low

Involvement)로 분류되거나, 지속적 여부에 따라 지속적 관여도(Enduring

Involvement)와 상황적 관여도(Situational Involvement)로 분류될 수 있다(배덕전,

2009).

관여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Zaichkowsky(1985)가 개발한 Personal

Involvement Inventory(PII)와 Laurent와 Kapferer(1985)가 개발한 Consumer

Involvement Profile(CIP)가 있다. 두 가지 척도 모두 개인의 사물에 대한 관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인데(Aldlaigan & Buttle,2001), 두 가지 측정방법의 차이

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Personal Involvement Inventory(PII)를 측정하기 위한 척

도를 개발한 Zaichkowsky(1985)는 관여도를 개인의 내재된 니즈, 가치와 관심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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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한 사물에 대한 개인의 지각된 관련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개념의 관여

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문맥 없이 20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관여도의 동기

적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7점의 의미차별화 척도를 사용 하였으며, 최초에

는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가 10개 항목으로 축소되었다(Zaichkowsky,1994). 20

개 항목으로 측정하였을 경우, 저 관여와 고관여로 구분하는 기준은 20에 가까울수

록 저 관여로 평가되며, 10에 가까울수록 고관여로 평가된다. 단어로 구성된 측정도

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최초에는 168개의 단어를 대상으로 명확히 관여도를 표현 할

수 있는 것, 어느 정도 관여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관여도를 표현할 수 없는 것으

로 분류하였고 여기에서 심리학과 마케팅 분야에서 태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단

어를 제외하여 최초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개발 하였으며, 그 후 감

정과 인지적 차원을 갖고 있는 10개의 측정항목으로 축소하였다(Zaichkowsky,1985).

초기의 관여도 측정은 제품에 대한 것이 대부분 이었으나, 이후의 연구에서 PⅡ척

도를 서비스 상품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하다는 것이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PⅡ

척도는 감정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PⅡ는 고정된 특성으로

써 관여보다는 선행조건들이 관여도를 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여상태를 측정

하는 것이다(Zaichkowsky, 1994). consumer involvement profile(CIP)는 관여도를

단일차원으로 측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 개발되었다(김승수, 2012).

Laurent와 Kapferer(1985)의 CIP는 관여도를 다차원의 구성개념으로 보았으며, 이

것은 지속적 관여도와 관련이 있다(Aldlaigan & Buttle, 2001). CIP의 개념은 관여

도의 5가지의 선행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으로 선행조건에는 관심 또는 중요성,

위험 중요성, 위험 가능성, 과시적 가치, 즐거움의 가치가 있다. 관여도는 인지적 관

여와 감정적 관여로 구분할 수 있는데,인지적 관여는 실용적 동기와 관련된 것이고

감정적 관여는 상징적 또는 표현적 가치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시작되

어 관여도는 중요성, 위험, 즐거움, 표시의 4가지 차원의 구성개념이 제안되었다. 중

요성이란 응답자가 생각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지각된 중요성을 말하며, 즐거움은

쾌락적 가치로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고 표시는 브랜드명과 같은 제품과 관련

된 상징적 가치로 보았다(Laurent & Kapferer,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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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McInytre와 Pigram(1992)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4요인(중요성, 즐

거움, 자기표현, 집중성)에서 12개 항목을 포함한 관여 측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

는 관광자 관여를 측정하기 위해 6가지 요인(중요성, 기쁨, 자기표현, 사인, 위험가

능성, 위험 결과)에서 21개 항목으로 두 측정범위를 혼합하였다. CIP의 개념과 유사

한 개념을 갖는 것으로 광고대행사인 Foote, Cone과 Belding이 개발한 FCB모델이

라는 것이 있다.

1)심리적 행복의 개념 

최근에 사회적으로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웰빙은 현대

산업사회의 병폐를 인식하고,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새로운 삶의 유형이나 양식을 말한

다. 따라서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이나 불안 등과 같은 정신

질환에서 벗어나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삶에 대한 웰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다(김덕진, 양명환, 2008).

웰빙측면에서 볼 때, 등산은 다른 스포츠 활동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갖는다. 심폐

지구력, 근지구력, 균형감각을 키우고, 혈압조절과 체지방을 분해해 주는 운동효과

가 매우 높은 대표적인 유산소운동(진영수, 2006)으로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등산과 같은 다양한 신체활동은 단기 혹은 장기적

으로 정서적 측면(심리적 안녕과 정신적 복지(mental well-being))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Dishman, 1985; Morgan & Goldston, 1987).

신체활동이 장점은 다양한 문헌에서 강조된다. Sonstroem(1984)는 신체활동이 성

인들의 자긍심과 활력감 및 상쾌감을 증진시키고, 불안, 노여움, 의기소침, 긴장 등

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Jerusalem 과 Schwarzer(1992)는 여가스포츠 참가자가 자

아개념과 자긍심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Ewert와

Hollenhorst(1989)는 10주간의 웨이트트레이닝과 유산소 운동을 결합한 섭생이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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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증가와 긴장과 정서교란의 감소뿐만 아니라 팔다리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유의하

게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Rosenfeld, Tenenbaum, Ruskin과 Halfon(1989)는 유

산소성 체력 프로그램이 정서적, 신체적 소진을 줄여주고, 작업의 효능감을 증가시

킨다고 보고하였다(김덕진, 양명환, 2008).

일반적으로 심리적 행복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

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긍정적인 인지적-정서적 상태를 말하며 공포, 불안, 억압이

제거되는 최상의 행복과 충족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김덕진과 양명환(2008)은 웰

빙의 개념을 ‘주관적 웰빙’과 ‘심리적 웰빙’으로 구분하고, 주관적 웰빙은 쾌락적 즐

거움을 의미하고, 심리적 웰빙은 자아실현감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eugaten(1961)에 의하면 심리적 행복이란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

쁨을 느끼며, 긍정적 자아상을 지니고,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기며, 낙관적인 태도

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윤태진, 2010에서 재인용).

인간이 느끼고 있는 행복에 관한 정서적 측면을 초기에 연구한 Bradburn(1969)에

의하면 행복과 불행이란 단일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서로 독립적이고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는 정적정서

척도(positive affect scale:PAS)와 부적정서척도(negative affect scale:NAS)를 개발

하여 반응자들의 감정적 경험을 통해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비교적 독립

적임을 밝혔다. Bradburn(1969)의 연구결과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단일

연속선상의 양극적 차원 즉 긍정적 정서가 높아지면 부정적 정서는 낮아지고 이와

반대로 부정적 정서가 높아지면 긍정적 정서가 낮아지는 차원이 아니라, 이 두 정

서는 비교적 상호 독립적으로 변화한다는 정서에 대한 기본가정을 주장하였다. 이

에 두 정서는 비교적 상호 독립적으로 변화를 일으켜 정서에 대한 기본가정을 주장

하였다. 그리고 두 가지 연구의 분류는 감정의 독립성에 대한 정신건강 영역과 그

외의 영역에 이론적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즉 행복이란 생에 대한 만족, 긍정적 사

고방식과 같은 내적인 경험으로 생활 전반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며, 만족감 마

음의 평화, 충만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정윤선,1993). 심리적 행복감은 여러 가

지 다양한 요인들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긍정적인 인지적-정서적 상태이다. 대개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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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신체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운동 후에 반복적으로 보고하는 정서적 반응

중의 하나가 쾌락적 즐거움이다. 즉 욕구 충족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유쾌한 감정,

도취감, 만족감등 이다(양명환, 1998). 또한, 신체활동 으로부터 경험되는 긍정적인

인지적-정서적 상태를 묘사하는 개념으로 공포, 억압, 불안이 제거되는 최상의 행복

과 충족의 찰나를 나타내는 것이며, 한정된 자극에 대한 주의집중, 개인적 자아의

실현, 성취감, 몰입으로 인한 시간감각의 상실이라 표현하였다(Maslow, 1968; 송현

직, 2014에서 재인용)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 신체적 자기개념은 인간에게 정신건강 증진

과 심리적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뒷받침되면서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사람마다 신체적 특성은 각기

다르다 엄밀하게 보면, 이 세상에는 똑같은 두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각

기 다른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을 자신답게 하는 특성이

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신체적 특성에는 키, 몸무게, 머리 색깔, 나이, 성 등

이 있으며 개인이 가진 신체적 조건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끼치며, 개인

의 성격이나 자기개념 형성을 좌우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힘이 약한 사람은 힘을

요구하는 일이나 장기간에 걸쳐 학습해야 하는 일의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며, 그

런 일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고 자존심마저 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계

속해서 반복이 되면 어떤 특정 분야의 일이나 학습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기개념과 성취욕구 전반에 손상을 입기 쉽다. 그 결과 성격이 왜

곡되거나, 지나치게 내성적이 되거나, 또는 공격적이거나 신경질적으로 되기도 한

다. 신체적 특성이나 신체적 결함 그 자체가 일상의 일이나 학습의 세계에 직접적

으로 끼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지만, 신체적 특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

을 가지게 되므로, 우리는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이처럼 신체적 자기개념을 자기신체에 대한 자

신의 견해 건강상태, 신체적 외상, 재능 및 성적매력 등을 나타내며 운동이나 신체

활동은 개인의 신체능력을 높임으로써 신체에 대한 지각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켜

대인관계를 원만히 유지시키고 건전한 성격발달에 영향을 끼치므로 인간의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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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행복을 느끼기 위한 심리적 행복감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Dishman & Gettman, 1980). 이미 몇몇 연구에서 신체적 자기개념의 요인 중 외모

와 체력은 신체적 영역이상의 의미로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 강하게 기능하고 있

다.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한 집단과 성별에 따라서는 아마 외모요인과 체력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 총체적 자기개념과 자긍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박영실, 2009).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과 이로 인해 심리적인 행복감을 느끼는 것과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여자보다도 남자에게서 더 높은 상관도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심폐 지구력 훈련을 실시한 사람은 심리적 행복감을 훨씬 더 높게 느낀다는 연구결

과도 있다. 심리적 행복감이란 개인의 행복도, 또는 생활의 만족도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규칙적인 운동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 더 높은 심리적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이윤주, 2002)

2000년대 들어 활발한 신체활동과 심리적 행복감과의 관계규명에서 공통적인 것

은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 측면의 건강에도 효과적이며(김석

일, 2006; 오제권, 2007; 이병유와 황양희, 2008; 한광걸과 김기한, 2008), 특히 심리

적 행복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통합되어 나타

나는 긍정적인 인지적-정서적 상태로서, 대개 능동적인 신체활동에 참여한 사람들

이 운동 후에 반복적으로 보고하는 정서적 반응은 쾌락적 즐거움(hedonic

enjoyment) 또는 감정호전현상(feel better phenomenon)이라는 것이다(양명환,

1998). 즉 욕구충족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유쾌한 감정, 도취감, 성취감, 행복감, 삶의

만족 등이 그것이다.

2)심리적 행복변인의 구성요소

심리적 행복변인은 여러 가지로 구성된다. 생활만족, 몰입감, 자아실현, 자심감, 쾌

락적 즐거움을 들 수 있다3).

3) 이종길(1992)은 개인의 인지, 정서, 감정평가를 생활만족이라 얘기한다. 심리적 행복의 구성요소로 송현직

(2014)은 몰입감, 자아실현, 자심감의 3가지를 들고 있으며, 양명환(1996, 1998)은 몰입감, 자아실현, 자심감 외

에 쾌락적 즐거움까지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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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활만족

생활만족이란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 간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말한다. 생활만족의 개념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선택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삶

의 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로 현재 또는 과거의 생활만족 그리고 행복을 평가 하

는 것으로 생활만족에 대해 개인의 인지, 정서, 감정평가로 정의한다(이종길, 1992;

Diener, Emmons, Larsen & Grappin, 1985).

(2)자아실현감

자아실현욕구는 인간 특유의 욕구로서 그 자체 도덕성을 가지며, 자기 통제적이

다. 자아실현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인간에게 내재하는 재능 능력 및 잠재력

을 최대로 발휘하거나 이용하여 개인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자기를 성취하는 것으로

서 창조적이며,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끈임 없는 도전 이라할 수 있다(윤태진,

2011). Maslow(1963)은 인간 욕구 5단계에서 자기실현욕구를 제시하였는데, 자기실

현욕구란 가장 높은 인간 동기이고,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려는

요구이며,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구라 하였다.

(3)유능감

유능감(자신감, confidence)은 흔히 스포츠상황 또는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단

어이다. 자신감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며,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정

의 되어 진다. 즉 자신감은 수행해야 할 과제에 대한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상

대적인 판단에서 오며,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확신인 것이다(Feltz,1988).자신감은 넓은 의미로 동기와도 유사한 점이

있으나 지금까지도 자신감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불분명한 개념으로 인하여 여러 심

리학자들은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정의 내리고 있다. 자신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 Vealey(1986)는 ‘스포츠 자신감’(sport

confidence), Harter(1983)는 ‘유능성’(competency)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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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출 처 내 용

김사엽, 전상완

(2011)

등산활동 참여의도에 따른

재미와 여가만족 및

운동지속의 차이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20(1),

437~446.

등산활동 참여의도에 따라서 재미와 여가만

족, 운동지속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참여의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재

미와 여가만족 및 운동지속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엄홍길, 이상

호, 최철순, 김

태영(2010)

등산이 중년남성의 혈중

지질성분과 MDA, SOD

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

과학회지,19(1),795~805.

혈중지질성분과 과산화지질 그리고 항산화효

소활성에 장기간의 등산훈련이 긍적적인 효

과를 가져 올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정금이, 이상주

(2010)

등산활동 참여가 주관적

건강상태 및 생활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 부산산악

연감,2,310~321.

등산활동 참여자의 만족도에서는 연령이30세

이하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

다. 현대인의 바쁜 생활 속에서 등산활동 참

가를 통한 개인의 높은 생활만족을 충족시키

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횟수 오랜 참여기

표 2-1. 등산활동에 관한 선행연구

(4)몰입감

Csikszentmihalyi(1975)는 몰입은 삶이 고조되는 순간에 물 흐르듯이 행동이 자연

스럽게 이루어지는 느낌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하였으며, 그것은 운동선수가 말하는

‘몰아 일체의 상태’신비주의자가 말하는 ‘무아경’화가와 음악가가 말하는 미적 황홀

경과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Scanlan(1993)등은 스포츠나 여가활동에 참가하는 희

망, 믿음, 신념을 스포츠에 전념이나 관여도 또는 몰입이라 하면서 계속하여 스포츠

참여를 결심하거나 요구를 의미하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였다(박세혁,2010).

1) 등산활동

등산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른 생활체육보다 그리 많은 편이 아니며 사회학,

심리학,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아래 <표 2-1>과 같은 선행연구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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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필요할 것이다.

진종현, 강효민

(1997)

생활체육참여자의 참여

동기와 스포츠 활동만족

도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

회지.8,165~176.

신체적 활동의 참여동기는 신체적 건강함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성취감, 즐거움,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 등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심리적 안정을 추구 하는데 있다.

저자 저널명 내 용

문 화 체 육 관 광

부(2010)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2010)발표에 의

하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체육활동 종목에

대한 조사결과는 등산이 16.2%로 걷기31.9%

다음으로 높았으며, 특히 남자의 경우 40대

27.8%와 50대 36.6%로 40∼50대가 등산에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여자는 전 연

령대에서 걷기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 조사(2010)

출처 : 장호일(2013) 등산활동 중년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대처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년 마다 실시하는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에서는

걷기를 포함한 등산에 관한 국민 참여도를 <표 2-2>와 같이 제시하였다.

출처 : 장호일(2013) 등산활동 중년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대처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산에 관한 선행연구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나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

인들은 등산활동을 통해 육체적 건강 증진, 정신적 건강 증진은 물론이거니와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고, 신선한 공기와 물, 성취감, 자기성찰이라는 다양한 긍정적

인 효과를 얻을 수 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활동관여도

Kenyon(1981)은 사람들이 어떻게 스포츠 활동에서 역할 수행을 학습하는지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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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관여 사회화라는 개념을 내세웠다. Havitz와

Dimanche(1990)는 수준 높은 여가활동에 대한 관여는 개인의 여가행동에 주된 영

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혔다(최현욱, 2011).

관여도를 이용한 마케팅전략의 개발은 다원적(multidimensional)측면에서 분석할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많은 스포츠 및 여가 마케팅 관련 학자들이 주

장하였다(권문배, 류명란, 2003; 박세혁, 1999; 이지윤, 2015; Arora, 1993; Kyle,

Kerstetter, & Guadagnolo, 2002; Laurent & Kapferer,1985; Reid & Crompton,

1993).

Robertson(1976)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여정도에 따라 고관여와 저관여로 구

분하고 각 유형에 대하여 다른 학습과정과 반응이 생긴다고 언급하였다.

Traylor(1981)는 제품에 대한 고관여와 저관여의 관여차원과 브랜드에 대한 고관

여정도와 저관여 정도의 브랜드관여차원(Brand Commitment Level)을 기준으로 구

분하여 소비자들을 네 개의 범위로 세분화하였다.

Engel과 Blackwell(1982) 역시 관여의 고저에 따라 소비자 구매의사결정과정에 차

이가 있다고 말하면서, 마케팅전략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여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전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ssael(1984)은 Traylor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고관여와 저관여의 관여수준차원과

브랜드 간 차이 인지차원의 내용을 기준으로 소비자행동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Antil(1984)은 이상의 연구와는 다르게 관여를 고관여와 저관여로 분류하는 양분

사고에 대하여 부정하면서, 관여개념을 양분변수로서가 아니라 연속변수로서 정립

하였다.

Park와 Mittal(1985)은 개인의 욕구를 기초로 관여를 구분하여 실용적 관여와 가

치 표현적 관여로 분류하였다. Laurent과 Kapferer(1985)은 관여를 네 가지 차원으

로 분류하였는데, 첫째가 제품에 대한 지각된 중요성, 둘째가 구매와 관련된 지각된

위험, 셋째가 제품이나 제품의 구매와 소비에 대해 소비자가 인식하는 상징적 가치,

마지막으로 제품의 쾌락적 가치 등이다.Vaughn(1986)는 관여를 인지적 관여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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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여로 구분하면서 관여의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을 하나의 모델로 통합시

켰다. 그리고 Mittal(1987)은 관여를 고-인지적 관여, 고-감정적 관여, 저관여 등 세

가지의 관여범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전은경, 2011).

3)심리적 행복

인간이 느끼고 있는 행복에 관한 정서적 측면 즉 심리적 행복감을 초기에 연구한

Bradburn(1969)에 의하면 행복과 불행이란 단일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서로 독립적이고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하고 있

다.

심리적 행복에 대한 초기의 연구(Diener, 1984)는 정서적 차원에 초점을 두어 부

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와 비교함으로써 얻게 되는 총체적인 판단을 심리적 행복

이라고 하였으나 점차 정서적 측면 외에 자기 유능감과 생활만족을 포함시켜 심리

적 행복 이라고 하였으나 점차 정화시키면서 인지적인 요소를 첨가하였다. 이에 심

리적 행복을 생활 경험에 대한 반응과 정신건강에 대한 자기지각으로서 생활에 대

한 주관적평가라고 정의함으로써 정서적 차원에 인지적인 차원의 평가를 추가시켰

고 삶의 양상을 총괄적으로 포함하여 삶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동시

에 가진다는 특성을 제시하였다(김석일, 2004). 이와 같이 심리적 행복은 개인이 일

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즐겁고 의미 있는 마음의 상태를 뜻하

는 것으로 개인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나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교환 속에서 이루어

지는 사회적 관계와 관련되어 있으며 정서적 느낌이나 인지적 판단과도 상당한 관

련성을 가진다.

사회적 접촉 및 생활사건을 살펴보면 사회적 접촉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행복 측

정치 간에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여러 연구가 있는데 이는 사회적 접촉이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 생활사건은 행복감과 일관성 있는 상관을 보이고 있

으며 사건에 대한 대처능력과 통제능력이 행복감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iener, 1984). 신체적 건강은 주관적 객관적으로 행복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자기스스로 건강하다고 평가하는 주관적 건강은 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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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객관적인 신체적 건강상태는 행복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나 상관의 크기는 크지 않았다. 또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초기에는 인간의 경

제적 조건에서 그 다음에는 인간의 사회적 조건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주관적 판단

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게 되었다(허정식, 2003). 인간의 행복이 경제적인 조건이

나 사회적 조건과 같은 객관적이고 절대적 요인들에 의해 표준화된 패러다임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른 연구 Iso-Ahola(1980)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주관적 행복이 높은 사람의 형태로 만족(satisfaction), 행복(happiness), 그리고 심리

적 행복(psychological well-being)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는 심리적 행복이란

Maslow의 욕구위계 이론에서 상위욕구인 자기존중 및 자기실현의 상태를 의미한

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심리적 행복감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

리적 요인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즐겁고, 재미있고, 좋게 평가하는 개인의 생각으로

볼 수 있다(주재형, 2011).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심리적인 행복감을 배가시킨다. 스포츠 참여와 심리적 행

복감 간의 관계를 연구한 이윤주(2002의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에 참여하면 심리적

행복감을 느끼며, 이러한 행복감은 여자보다도 남자에게서 더 높은 상관도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심폐 지구력 훈련을 실시한 사람은 심리적 행복

감을 훨씬 더 높게 느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심리적 행복감이란 개인의 행복도,

또는 생활의 만족도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규칙적인 운동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긍

정적인 사고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 더 높은 심리적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이

윤주, 2002).

활발한 신체활동과 심리적 행복감과의 관계규명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운동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 측면의 건강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김석일, 2006; 오제권, 2007; 이병유와 황양희, 2008; 한광걸과 김기한, 2008), 초기

행복감의 연구에서 양명환(1998)은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긍정

적인 인지적 · 정서적 상태를 심리적 행복감(psychological well-being)이라고 정의

하고, 여가스포츠 참여 빈도가 높은 사람들이 쾌락적 즐거움, 몰입감, 자아실현감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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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은영․김명자(2008)는 심리적 행복을 자아실현 행복과 쾌락적 행복으로 구분하

였다. 자아실현 행복은 유능감․자신감․자아발견 등으로 나타나며, 쾌락적 행복은

즐거움․행복감․몰입경험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면서 심리적 행복감,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등 행복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연(200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이

여가활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며 여가유형에 따라서는 스포츠 활동을 집단이 교양

및 감상, 관람 등의 집단보다 행복감이 높다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김경식, 김평

수, 김찬선(2007)은 민간경비원들의 시간적 제약이 증가하면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유능감이 감소하며, 여가제약은 생활체육 참가와 주관적 행복감에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리 슈에쟈오(2010)의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복훈련 집단 상담에서 대상자들이 행복훈련 상담 후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소인 두려움과 문화적 충격의 집단 간에도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훈련의 특성이 정서적인 문제에서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은동렬(2011)은 중국유학생들의 유학생활의 만족도

를 높이기 위해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만족, 심리적 행복감, 생활만족도간의 영

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가활동을 통해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고, 여가만족이

높으면 심리적 행복감이 향상되며, 또한 심리적 행복감이 높으면 생활만족도도 높

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심리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 성취감이 높고 심

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김이행, 2013).

스포츠 활동은 참여자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즐거움과 흥미를 가져다주고, 삶의 만

족이나 행복감을 높여주며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는 연구결과(강신욱, 2002; 이상구,

1998; 이종길, 1992; Riddick, 1986)로 인해 스포츠 활동이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생활스포츠 활동과 관련하여 운동 참여와 주관적

웰빙 또는 심리적 웰빙에 관한연구(육영숙, 2005; Laverie, 1995)는 운동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심리적 웰빙 등의 심리적 요인들을

포함한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기 때문에 등산참여 정도는

심리적 웰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한광걸, 2007; 장호일,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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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인구 사회적 특성 성별(1), 연령(1), 직업(1), 거주지(1) 4

등산활동 등산횟수, 시간, 강도 3

등산 관여도 매력(4), 중심성(4), 정체성(4), 공약(4) 16

심리적 행복변인 생활만족(8), 자아실현(5), 유능감(5), 몰입감(5), 쾌락적 즐거움(5) 28

표 3-1. 설문지의 주요 구성내용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라산을 직접 방문하여 등반객과 제주특별자치도 산악연

맹 소속 등산동호회 18개 단체와 10개 오름동호회 회원들을 선정하였다. 이들에

대한 표집방법은 비확률적 표집방식인 유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질문지는 315부가 회수되었으나, 반응고정화 현상을 보이는 응답과

무기입 된 자료 37부를 제외한 278부의 자료만을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유효회수율 69.5%).

이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인구 사회적 특성 4문항,

등산활동 3문항, 등산관여도 16문항, 심리적 행복변인 28문항 등 총 51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도구의 출처 및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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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산활동

일반적으로 운동참여수준은 일정시점 동안의 참여한 빈도를 기준으로 측정하

는 경우가 많지만, 참여 지속시간, 운동강도의 측면을 고려하여 다차원적인 종

합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Martin, Rejeski, James, Eitting & Messier, 199;

Mowen, & Kerstetter, 2008). 등산활동에 대한 측정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현재

참여하고 있는 등산활동에 월별 참여빈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참여빈도 문

항과 ‘1회 참여시 지속시간을 측정하는 1회 참여시 등산소요시간’,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산행하는지’를 묻는 운동강도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산빈도는 어쩌다 한번에서부터 월 1회~월9회까지 10점 빈도척도로

측정하였고, 1회 산행 시 소요시간은 1시간 미만에서 4 시간 이상의 5점 빈도

척도로 측정하였다. 산행 시 운동강도는 저강도(편안한 주준), 중강도(약간 땀이

나는 정도), 고강도(격렬하게 숨이 차고 심장박동이 빠르게 뛸 정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등산활동 참여수준은 운동 빈도, 지속시간 및 운동강도를 개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운동 빈도, 지속시간 및 운동강도의 3개의 변인들의 단순 총합점수를 사용

하였다. 총합점수의 최고점은 18점이며, 최하점은 3점이다. 따라서 총합점수가 높

을수록 운동참여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활동관여도

활동관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McInytre와 Pigram(1992)의 3가지 요인

(매력, 중심성, 자기표현)을 수정 보완하여 4가지 요인(매력, 중심성, 자기표현,

공약)의 16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등산은 내가하는 것 중에 가장

즐거운 여가활동이다.”라는 지시문과 함께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

렇다’(5점)의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ing)과 direct oblimin 사각회전방식에 의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4문

항(공약요인, 4, 8, 12, 16번 문항)을 제거하고 12문항으로 구성된 1개의 요인을

확인하였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3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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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문 항
요인적재치

공통분

활동

관여도

6. 등산은내생활에서빼놓을수없는중요한부분이다. .878 .771

11. 등산할때면내가하고싶었던것이바로이것이구나하고느낀다. .832 .693

9. 등산은애가하는것중에가장만족스러운활동이다. .821 .674

10. 나는대부분등산일정을고려하고서다른일들을계획한다. .797 .635

1. 등산은내가하는것중에가장즐거운여가활동이다. .785 .617

3. 나는등산을할때비로소진정한내자신을발견한다. .775 .601

2. 나의생활의대부분은등산을중심으로이루어진다. .774 .598

5. 나에게있어서등산은너무재미있는활동이다. .764 .584

14. 나는친구들과등산에대하여이야기하는것을좋아한다. .744 .553

7. 등산은타인에게내가어떤사람인지를보여주는좋은기회하고생각한다. .683 .467

13. 다른사람들에게등산에동참할것을권장한다. .679 .461

15. 등산할때는다른사람이뭐라고하든신경쓰지않는다. .513 .263

KMO의 표본적합성 측정=.941 고유치 6.91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2087.911 공통분산% 57.640

df=66 p=.000 누적분산% 57.640

Cronbach’s Alpha .931

표 3-2. 활동관여도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3) 심리적 행복변인

심리적 행복변인 중 하나인 생활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Medley(1976)가

개발하고 Ragheb와 Griffith(1982), Vaughan(1980)등이 제작하고 양명환(1995)에 의

해서 재구성된 척도를 본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 8문항으로

조직화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나의 생활은 흥미롭다”라는 지시문과 함께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다. 자아실현

감, 유능감, 몰입감, 쾌락적 즐거움은 양명환(1998)이 개발하고, 천은영․김명자

(2008)가 사용한 총 2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나는 내가 하려는 것이 바

로 이것이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지시문과 함께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다.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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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문 항
요인적재치

공통분
1 2 3 4

유능감

9. 나는내자신이능력이있다고느낀다. .082 .114 .206 .132 .765

7. 나는내자신을자랑스럽다고느낀다. .765 .269 .217 .183 .737

6. 나는내자신이유능하다고느낀다. .735 .387 -.010 .109 .702

8. 나는내자신을긍정적으로생각한다. .692 .045 .443 .080 .684

10. 나는무엇인가잘할수있다는자신감이생긴다. .607 .182 .453 .194 .644

자아

실현감

2. 나는다른활동에참여할때보다더큰성취감을느낀다. .189 .765 .108 .234 .670

1. 나는내가하려는것이바로이것이구나하는느낌이든다. .209 .752 -.005 .246 .688

3. 나는내자신을마음껏표현할수있다고느낀다. .097 .699 .432 .044 .686

4. 나는참된내자신을발견할수있다. .191 .686 .456 .029 .715

5. 나는실제로살아있다는감정을강하게느낀다. .285 .606 .369 .264 .653

쾌락적

즐거움

16. 나는행복한감정을느낀다. .288 .176 .764 .256 .762

17. 나는마음이편해진다. .266 .213 .708 .288 .701

표 3-4. 심리적 행복(Psychological Well-being)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요 인 문 항
요인적재치

공통분

생활

만족

2. 현재나의생활은즐겁다. .872 .760

1. 현재나의생활은흥미롭다. .854 .729

3. 현재나의생활은보람이있다. .843 .710

4. 현재나의생활은충만하다. .832 .693

8. 현재나의생활은행복하다. .827 .683

6. 현재나의생활은가치가있다. .823 .677

7. 현재나의생활은만족하다. .805 .648

5. 현재나의생활은희망적이다. .793 .628

KMO의 표본적합성 측정=.928 고유치 5.52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1640.807 공통분산% 69.113

df=28 p=.000 누적분산% 69.113

Cronbach’s Alpha .936

표 3-3. 생활만족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factoring)과 direct oblimin 사각회전방식에 의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3-3>과 <표 3-4>에 나타나 있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생활만족

.936, 자아실현감 .858, 유능감 .870, 몰입감 .802, 쾌락적 즐거움 .85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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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나는매우강한즐거움을느낀다. .248 .381 .657 .267 .709

몰입감

14. 나는시간이어떻게지났는지모른다. .117 .162 .175 .834 .765

13. 나는일상적인복잡한문제를잊어버린다. .111 .158 .176 .817 .736

15. 나는내주변과일치되고조화된느낌이든다. .178 .214 .488 .514 .574

12. 나는정신집중이잘된다. .387 .240 .318 .511 .570

KMO의 표본적합성 측정=.934 고유치 8.027 1.472 1.325 .93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2613.920 공통분산% 47.219 8.660 7.796 5.516

df=136 p=.000 누적분산% 47.219 55.879 63.675 69.191

Cronbach’s Alpha .870 .858 .856 .802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5년 3월 23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루어졌으며, 한라산을

오르는 등산객과 제주특별자치도 산악연맹 소속 등산동호회 18개 단체와 10개 오름

동호회 회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구하였다. 응답자들은 자

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질문지를 완

료하는 시간은 대략 15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부된 질문지는 총 400

부였다.

자료처리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도

구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구하였다. 셋째, 등산활동과 활동관

여도 및 심리적 행복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과 위계

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변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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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방법으로 Aroian test(Mackinnon, Lockwood, Hoffman,

West, Sheets, 2002)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Aroian Test 공식은 다음과 같다.

··²²·²


a:독립변수⟶매개변수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b:매개변수⟶종속변수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SEa²:독립변수⟶매개변수의 표준오차
SEb²:매개변수⟶종속변수의 표준오차를 가리킨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많이 활용되어온 Sobel 검증

의 경우, 간접효과 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표본의 분포를

반영하지 못하여 통계적 검증력이 낮아지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부트스트래핑

방식은 표본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고 일종의 통계적 모의실험 절차를 통

하여 대규모의 가상적 무선 표본을 만들어서 각각에 대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함으로써 매개효과의 존재가 통계적 무선오차에 의한 결과가 아님을 확인하

는 것이다(Shrout & Bolger, 2002). 따라서 Sobel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

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본 연구에서

부트스트래핑 으로 재 추출된 표본 수 는 5,000개로 정하였고, 95% 신뢰구간에

서 구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 값과 상한 값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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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활동

활동

관여도

생활

만족도

자아

실현감
유능감 몰입감

쾌락적

즐거움

등산활동 1

활동관여도 .369** 1

생활만족 .182** .407** 1

자아실현감 .256** .604** .323** 1

유능감 .178** .306** .401** .579** 1

몰입감 .127* .398** .330** .617** .597** 1

쾌락적 즐거움 .229** .494** .354** .753** .623** .717** 1

M 8.021 3.223 3.847 3.368 3.546 3.554 3.587

SD 2.756 .778 .656 .679 .646 .638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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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등산활동, 활동관여도 및 심리적 행복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IV. 연구결과

<표 4-1>는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등산활동은 활동관여도, 생활만족, 자

아실현감, 유능감, 몰입감, 쾌락적 즐거움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활

동관여도는 결과변인인 심리적 행복변인인 생활만족, 자아실현감, 유능감, 몰입감,

쾌락적 즐거움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술통계량을 보면 등산활동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만족, 쾌락적 즐거움, 몰입감, 유능감, 자아실

현감, 활동관여도의 순으로 타났다. 표준편차에서는 등산활동, 활동관여도, 몰입감,

쾌락적 즐거움, 자아실현감, 생활만족, 유능감, 몰입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의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때, 각 변인간의 상관이 유의미

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를 이용하여 등산활동과 심리적 행복(자아실현감, 유능

감, 몰입감, 쾌락적 즐거움) 간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절차는 3개의 위계적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는데, 매개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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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려면 다음의 3가지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1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독립

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2단계 회귀방정식

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3단계 회귀방정식에

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

며, 이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두 번째 단계에서 관찰된 영향력보

다 감소하여야 한다. 이상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한 뒤 3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

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를 보인

다고 말할 수 있으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면 부분매개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잔차분

석을 실시하였다. 잔차를 Y축, 독립변수 값을 X축으로 하여 Scatter Plot을 작성하

였을 때 평균값 0을 중심으로 무작위적 으로 흩어져 있으므로 선형회귀분석이 적합

하다는 선형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정규분포의 가정도 충족되었으며, 표준화된 잔차

를 Y축, 표준화된 예측치를 X축으로 산점도를 작성한 결과 그 형태가 평균값 0을

중심으로 같은 크기로 무작위적 으로 흩어져 보이기 때문에 회귀모형의 가정인 동

분산성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독립성을 점검한 Durbin-Watson의 D통

계량도 2.0에 가까워 자기상관 관계(autocorrelation)가 없으므로 잔차가 서로 독립

적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회귀분석을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

였다.

1) 가설 1 : 등산활동과 생활만족 간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의 매개효과 검증

등산활동과 생활만족 간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가 <표

4-2>이다. 먼저 등산활동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매개변인인 활동관여도를 종속

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등산활동은 활동관여도(Beta=.369, p<.000)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써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되었다. 두 번째 등산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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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경로 B S.E Beta t(p) R² F

1 등산활동 → 활동관여 .104 .016 .369 6.584(.000) .136 43.348

2 등산활동 → 생활만족 .044 .014 .185 3.117(.002) .031 9.715

3
등산활동 → 생활만족 .009 .014 .040  .672(.502)

.161 43.806
활동관여 → 생활만족 .331 .050 .393 6.619(.000)

표 4-2. 등산활동과 생활만족 간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의 매개효과 검증

동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생활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등산

활동은 생활만족(Beta=.185, p<.002)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면서 두 번째 조건도 충족되었다. 세 번째 등산활동과 활동관여도를 동시에 독립변

인으로 투입하고 생활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등산활동이 생활

만족(Beta=.040, p<.502)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활동관여가 생활만족

(Beta=.393, p<.000)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매개효과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효과는 0.185(=0.369*0.393+0.040)이며, 등산활동과 생활만족 

간의 직접효과는 0.040이고, 간접효과는 0.145(=0.369*0.393 혹은 0.185-0.040)이다

(MacKinnon 등, 1995). 보다 정확하게 매개변인이 포함된 후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

변인의 영향력 감소 크기와 유의도에 대한 Aroian test 결과, Z=4.61(p<.000)이 산

출되어 .05수준에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으며, 부트스트래핑

으로 검증한 결과도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 값 .0934 와 상

한 값 .2112로 나타나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등산활동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도식화 한 결과가 <그림 4-2>이다. 따라

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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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등산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의 완전매개효과 모형 

2) 가설 2 : 등산활동과 자아실현감 간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의 매개효과 검증

등산활동과 자아실현감 간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가

<표 4-3>이다. 먼저 등산활동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매개변인인 활동관여도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등산활동은 활동관여도(Beta=.369, p<.000)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써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되었다. 두 번째 등

산활동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자아실현감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

서 등산활동은 자아실현감(Beta=.255, p<.000)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면서 두 번째 조건도 충족되었다. 세 번째 등산활동과 활동관여도를 동시

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자아실현감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등산

활동이 자아실현감(Beta=.037, p<.472)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활동관여가 자

아실현감(Beta=.590, p<.000)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

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매개효과

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효과는 0.265(=0.369*0.590+0.037)이며, 등산활

동과 자아실현감 간의 직접효과는 0.037이고, 간접효과는 0.218(=0.369*0.590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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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경로 B S.E Beta t(p) R² F

1 등산활동 → 활동관여 .104 .016 .369 6.584(.000) .136 43.348

2 등산활동 → 자아실현감 .063 .014 .255 4.375(.000) .065 19.143

3
등산활동 → 자아실현감 .009 .013 .037  .720(.472)

.361 79.123
활동관여 → 자아실현감 .516 .045 .590 11.407(.000)

표 4-3. 등산활동과 자아실현감 간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의 매개효과 검증

그림 4-3. 등산활동과 자아실현감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의 완전매개효과 모형 

0.265-0.037)이다(MacKinnon 등, 1995). 보다 정확하게 매개변인이 포함된 후 종속

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 감소 크기와 유의도에 대한 Aroian test 결과,

Z=5.64(p<.010)이 산출되어 .05수준에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

었으며, 부트스트래핑 으로 검증한 결과도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 값 .1494 와 상한 값 .2996으로 나타나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등산활동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도식화 한 결과가

<그림 4-3>이다.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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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3 : 등산활동과 유능감 간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의 매개효과 검증

등산활동과 유능감 간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가 <표

4-4>이다. 먼저 등산활동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매개변인인 활동관여도를 종속

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등산활동은 활동관여도(Beta=.369, p<.000)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서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되었다. 두 번째 등산활

동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유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등산활

동은 유능감(Beta=.179, p<.003)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두 번째 조건도 충족되었다. 세 번째 등산활동과 활동관여도를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유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등산

활동이 유능감(Beta=.076, p<.219)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활동관여가 유능감

(Beta=.278, p<.000)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림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매개효과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효과는 0.179(=0.369*0.278+0.076)이며, 등산활동과 유능감

간의 직접효과는 0.145이고, 간접효과는 0.103(=0.369*0.278 혹은 0.179-0.076)이다

(MacKinnon 등, 1995). 보다 정확하게 매개변인이 포함된 후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

변인의 영향력 감소 크기와 유의도에 대한 Aroian test 결과, Z=3.69(p<.000)이 산

출되어 .05수준에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으며, 부트스트래핑

으로 검증한 결과도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 값 .0463 와 상

한 값 .1755로 나타나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등산활동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도식화 한 결과가 <그림 4-4>이다. 따라

서 가설 3도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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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경로 B S.E Beta t(p) R² F

1 등산활동 → 활동관여 .104 .016 .369 6.584(.000) .136 43.348

2 등산활동 → 유능감 .042 .014 .179 3.012(.003) .032 9.070

3
등산활동 → 유능감 .018 .014 .076 1.233(.219)

.099 15.010
활동관여 → 유능감 .231 .051 .278 4.507(.000)

표 4-4. 등산활동과 유능감 간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의 매개효과 검증

그림 4-4. 등산활동과 유능감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의 완전매개효과 모형 

4) 가설 4 : 등산활동과 몰입감 간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의 매개효과 검증

등산활동과 몰입감 간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가 <표

4-5>이다. 먼저 등산활동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매개변인인 활동관여도를 종속

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등산활동은 활동관여도(Beta=.369, p<.000)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서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되었다. 두 번째 등산활

동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몰입감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등산활

동은 몰입감(Beta=.127, p<.034)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두 번째 조건도 충족되었다. 세 번째 등산활동과 활동관여도를 동시에 독립변인으

로 투입하고 몰입감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등산활동이 몰입감

(Beta=-.023, p<.706)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활동관여가 몰입감(Beta=.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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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경로 B S.E Beta t(p) R² F

1 등산활동 → 활동관여 .104 .016 .369 6.584(.000) .136 43.348

2 등산활동 → 몰입감 .030 .014 .127 2.130(.034) .016 4.536

3
등산활동 → 몰입감 -.005 .014 -.023 -.378(.706)

.159 25.865
활동관여 → 몰입감 .334 .049 .406 6.815(.000)

표 4-5. 등산활동과 몰입감 간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의 매개효과 검증

p<.000)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림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매개효과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

다. 이 경우 총효과는 0.147(=0.369*0.406-0.023)이며, 등산활동과 몰입감 간의 직접

효과는 0.086이고, 간접효과는 0.170(=0.369*0.406 혹은 0.147+0.023)이다(MacKinnon

등, 1995). 보다 정확하게 매개변인이 포함된 후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

력 감소 크기와 유의도에 대한 Aroian test 결과, Z=4.68(p<.000)이 산출되어 .05수

준에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으며, 부트스트래핑 으로 검증

한 결과도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 값 .0939 와 상한 값

.2253으로 나타나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등산활동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도식화 한 결과가 <그림 4-5>이다. 따라서 가

설4도 지지되었다.



- 40 -

그림 4-5. 등산활동과 몰입감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의 완전매개효과 모형 

4) 가설 5 : 등산활동과 쾌락적 즐거움 간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의 매개효과 검증

등산활동과 쾌락적 즐거움 간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

과가 <표 4-6>이다. 먼저 등산활동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매개변인인 활동관여

도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등산활동은 활동관여도(Beta=.369,

p<.000)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서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되었다.

두 번째 등산활동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쾌락적 즐거움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등산활동은 쾌락적 즐거움(Beta=.229, p<.000)에 정(+)의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두 번째 조건도 충족되었다. 세 번째 등산활동과 활

동관여도를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쾌락적 즐거움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등산활동이 쾌락적 즐거움(Beta=.054, p<.340)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활동관여가 쾌락적 즐거움(Beta=.47400, p<.000)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림 4-6>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매개효과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효과는

0.229(=0.369*0.474+0.054)이며, 등산활동과 쾌락적 즐거움 간의 직접효과는 0.160이

고, 간접효과는 0.175(=0.369*0.474 혹은 0.229-0.054)이다. 보다 정확하게 매개변인



- 41 -

단계 경로 B S.E Beta t(p) R² F

1 등산활동 → 활동관여 .104 .016 .369 6.584(.000) .136 43.348

2 등산활동 → 쾌락적 즐거움 .057 .015 .229 3.901(.000) .052 15.219

3
등산활동 → 쾌락적 즐거움 .013 .014 .054   .956(.340)

.247 44.907
활동관여 → 쾌락적 즐거움 .416 .049 .474 8.410(.000)

표 4-6. 등산활동과 쾌락적 즐거움 간의 관계에서 활동여도의 매개효과 검증

그림 4-6. 등산활동과 쾌락적 즐거움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의 완전매개효과 모형 

이 포함된 후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 감소 크기와 유의도에 대한

Aroian test 결과, Z=5.14(p<.010)이 산출되어 .05수준에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으며, 부트스트래핑 으로 검증한 결과도 95% 신뢰구간에서 구

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 값 .1138 과 상한 값 .2507로 나타나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등산활동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도식화 한 결과가 <그림 4-6>이다. 따라서 가설 5도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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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 의

자연스포츠(eco-sport)활동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운동은 등산이다. 그 이유는 비

교적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여가스포츠이기 때문이다. 또한 등산은 다른 스포츠

활동에 비해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균형감각을 키우고, 혈압조절과 체지방을 분해

해 주는 운동효과가 매우 높은 대표적인 유산소운동으로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유

지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이며, 등산과 같은 다양한 신체활동은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심리적 안녕과 정신적 복지(mental well-being)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Dishman, 1985; Morgan & Goldston, 1987).

현대 사회의 여가활동으로는 스포츠 활동이 인기이다. 여가시간의 증가에도 불구

하고, 적어진 신체활동과 운동부족으로 체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저비용

으로 즐기면서도 환경 친화적 형태의 등산활동이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질환의 예방

법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선행 연구(박범준, 2006; 강성훈, 2005; 박범근, 2009)

들에서는 등산활동이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또한 등산과 같은

다양한 신체활동은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심리적 안녕과 정신적 복지(mental

well-being)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관여도를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김승수, 2012; 배덕전, 2008; 성수경,

2007; 이수광, 2009; 이지윤, 2015; 장대갑, 2012; 천은경, 2011; 한지훈, 2011)에서는

관여도가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명

백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등산활동과 인간의 심리적 행복간의 관계

에서 관여도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등산

활동과 심리적 행복(자아실현감, 유능감, 몰입감, 쾌락적 즐거움)간의 관계에서 활동

관여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매개효과 검증뿐만 아

니라 등산횟수와 등산강도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량적인 분석

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등산활동이 매개변인 및 결과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든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등산활동이 심리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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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활동관여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적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등산

활동이 심리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활동관여도가 어떠한 매개역할을 보

일 것인지 규명함으로써 등산활동이 생활만족과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를 심층적으

로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등산활동이 생활만족과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상관관계분석을 통

해 알아보았다. 등산활동은 활동관여도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서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등산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활동관여

도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여가활동을 통하여 순수한 즐거움과 흥미, 유

능감을 얻고자 하는 내적동기가 높게 형성되어야 함을 예측할 수 있다(하선우,

2010).

등산활동은 생활만족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서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등산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생활만족 또한 높아진다

는 사실을 의미한다.

등산활동은 자아실현감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서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등산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자아실현감 또한 높아진

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Blumenthal(1982)의 연구에 의하면 10주 동안 운동에 참가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낮은 근심 수준과 긴장수준 및 피로 수준을 보였

다고 밝힌 바 있어 스포츠의 심리적 효과를 입증하였다.

등산활동은 유능감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등산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유능감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신체적 활동은 참가자

에게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녕 측면 및 유능감의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석일, 2004; Ridick & Daniel, 1984).

등산활동은 몰입감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서로 관련이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등산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몰입감 또한 높아진다는 사

실을 의미한다. 능동적인 여가활동 즉, 인지적 몰입과 행위적 몰입 수준이 적극적일

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자신이 느끼는 심리적 안녕감도 높아진다는 연구를 제시

하였다(Zika & Chamberlai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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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활동은 쾌락적 즐거움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서로 관련이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등산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쾌락적 즐거움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운동활동이 자아실현감, 유능감, 몰입감, 쾌락

적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임승현, 암인수(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 또한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자연스포츠가 신체적 자기개념을 증진시

켜 심리적 행복감과 생활만족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보인 이제홍, 최원오, 백

광(2009)의 연구나, 신체능력이 향상되면 타인에 대해 우월감을 갖게 느끼게 하고

다양한 움직임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장점을 부각시키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보인 오덕자, 서혜은(2009)의 연구와도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활동관여도는 결과변인인 생활만족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서

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활동관여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고관여인 사람은 지속적인 참여를 하며 높은 수

준의 심리적 관여에 의해서 구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elin과 Howard, 1988).

활동관여도는 결과변인인 심리적 행복의 하위요인인 자아실현감에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서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활동관여

도가 높을수록 자아실현감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고관여인 사람은 지

속적인 참여를 하며 높은 수준의 심리적 관여에 의해서 구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Selin과 Howard, 1988).

활동관여도는 결과변인인 심리적 행복의 하위요인인 유능감에 유의한 정(+)의 상

관관계를 보이며 서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활동관여도가

높을수록 유능감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활동관여도는 결과변인인 심리적 행복의 하위요인인 몰입감에 유의한 정(+)의 상

관관계를 보이며 서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활동관여도가

높을수록 몰입감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일부 여가학자들은 특정여가활

동에 높은 관여도를 갖게 될 때 특정 조직에 태도적 충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

를 발표하였다(Havitz & Dimanche, 1997; Kyle & Mowen, 2005).

활동관여도는 결과변인인 심리적 행복의 하위요인인 쾌락적 즐거움에 유의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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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서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활동관

여도가 높을수록 쾌락적 즐거움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등산활동이 생활만족과 심리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분

석할 때 활동관여도가 어떠한 역할을 유발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먼저, 등산활

동이 생활만족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활동관여도가 어떠한 역할을 유발하는지 알

아보았다. 검증결과 등산활동은 활동관여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생활만

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등산활동이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활동관여가 생활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활동관여는 등산활동과 생활만족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활동이 자아실현감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활동관여도가 어떠한 역할을 유발

하는지 알아보았다. 검증결과 등산활동은 활동관여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

고 자아실현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등산활동이

자아실현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활동관여가 자아실현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활동관여는 등산활동과 자아실현감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활동이 유능감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활동관여도가 어떠한 역할을 유발하는

지 알아보았다. 검증결과 등산활동은 활동관여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유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등산활동이 유능감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활동관여가 유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활동관여는 등산활동과 유능감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활동이 몰입감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활동관여도가 어떠한 역할을 유발하는

지 알아보았다. 검증결과 등산활동은 활동관여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몰입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등산활동이 몰입감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활동관여가 몰입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활동관여는 등산활동과 몰입감 간의 관계에서 완전



- 46 -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활동이 쾌락적 즐거움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활동관여도가 어떠한 역할을

유발하는지 알아보았다. 검증결과 등산활동은 활동관여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쾌락적 즐거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등

산활동이 쾌락적 즐거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활동관여가 쾌락적 즐거

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활동관여는 등산활

동과 쾌락적 즐거움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매개효과를 요약하여 보면, 등산활동 참여 자체가 생활만족이나 심리적

행복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에 대한 매력과 생활양식의 중심성 및 활동을

통한 자기표현 및 정체성 확인이라는 활동 관여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활동 관여도는 등산활동의 선행변인이 되며, 심리적 행복 변인들의 원

인변수가 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활

동 관여도가 등산활동과 심리적 행복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하게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단기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생활만족이 높아지며, 더욱 긍정적인 신체적 자기개념을 가지

게 된다는 연구결과와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장시간의 운동참

여를 통하여 개인의 생활양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표출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동이 중요한 것으로 인지되는 것이다(Fox, 2002). 또

한 생활만족에 대한 지향은 관여도 수준이 높을수록 스포츠 참가를 증가시켜준다고

보고(Wankel, 1993; 안창규, 1999)한 결과들과도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신체적 자

기개념은 인간 정신과 신체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메커니즘의 역할을 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 느낌은 신체적 건강의 지표가 됨과 동시에 행복감을 증진시키

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유진과 소호성, 1998)는 결과와도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의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정신적․신체적 자기개념을 증진시키

며, 사회적으로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고, 사람들의 심리적 행복감은 사회적 접촉의

질과 양에 의존하며, 인간의 심리적 행복감 향상에 이로움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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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신체적 자기개념이

행복감(신체전반, 자기존중감, 스포츠 유능감, 외모, 건강, 유연성, 지구력요인)에 유

의한 정적관계가 있음을 밝힌바 있는 유진과 김석일(2004)의 연구결과나 이윤주

(2002), 김우현(2003), 김윤정(2004), 박범근(2009)의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

고 있다. 이와 같이 등산활동은 매개변인인 활동관여도를 통해서 심리적 행복, 특히

자아 실현감, 유능감, 몰입감, 쾌락적 즐거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국, 등산 활동은 활동관여도에 의해 생활만족, 심리적 행복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등산활동 자체가 생활의 만족이나 심리적인 행복감을 유발한다

기 보다는 활동관여도를 통하여 심리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등산 활동이라는 것은 활동 참여자의 주도적 관여가 수반될 때 더욱 큰 심리

적 행복감을 갖는다는 점에서 활동관여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이

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 과정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과 추후 연구과제에 대한 제

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등산 활동이라는 스포츠 활동만을 연구대상으

로 하였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연 스포츠활동 종목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제주도 내의 산과 오름을 대상으로 등

산 및 트래킹을 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추후 연

구에서는 전국단위의 등산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심

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

점을 갖는다. 예를 들면, 활동 관여도 구인도 매력, 중심성, 자기표현이라는 하위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요인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3요인 구조를 재현하지 못하

였으며, 활동관여도를 일차원적으로 분석한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등산활

동의 하위요인, 활동관여도의 하위요인 및 심리적 행복감의 여러 하위요인들과 의

종합적인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등산활동의 하위요인, 활동관여도의 하위요인 및 심리적 행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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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러 하위요인들과의 종합적인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살펴보는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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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등산활동과 생활만족 및 심리적 행복(자아실현감, 유능감, 몰

입감, 쾌락적 즐거움)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등산활동과 생활만족 및 심리적 행복

간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가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등산과 오름 동호회 회원 278명이었으며, 유목적 표집을 통하

여 표본을 설정하였으며, 등산활동, 활동 관여도 척도 및 심리적 행복척도, 생활만

족 척도에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여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산활동은 활동관여도, 생활만족, 자아실현감, 유능감, 몰입감, 쾌락적 즐거

움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활동관여도는 생활만족, 자아실현감, 유

능감, 몰입감, 쾌락적 즐거움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등산활동과 생활만족 및 심리적 행복(자아실현감, 유능감, 몰입감, 쾌락적

즐거움) 간의 관계에서 활동관여도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등산 활동과 생활만족 간의 관계에서 활동 관여도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2) 등산활동과 자아실현감 간의 관계에서 활동 관여도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3) 등산활동과 유능감 간의 관계에서 활동 관여도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4) 등산활동과 몰입감 간의 관계에서 활동 관여도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5) 등산활동과 쾌락적 즐거움 간의 관계에서 활동 관여도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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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Mountain Climbing

on Psychological Well-being Variables:

Mediating Effect of Activity Involvement

Jung, Sang Soo

Physical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Myung H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ountain

climb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variables(i.e., life satisfaction, feeling of

self-realization, sense of competence, sense of flow, and hedonic

enjoyment)among mountain climbing participants, and whether these

relationships are mediated by activity involvement. Participants were 278

mountain climbing and parasitic volcanos climbing society club members.

Participants completed climbing activity, activity involvement scale, and lif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questionnaire. Data analysis were

conducted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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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 18.0, SPSS

Process Macro statistical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mountain climbing was positively

related to activity involvement, life satisfaction, feeling of self-realization,

sense of competence, sense of flow, and hedonic enjoyment, And activity

involvemen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feeling of self-realization, sense of

competence, sense of flow, hedonic enjoyment. Second,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between climbing activ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variables(life satisfaction, self- realization, competence, sense of

flow, hedonic enjoyment,) were as follows:

1) The relationship between mountain climbing and life satisfaction

was fully mediated by activity involvement

2) The relationship between mountain climbing and feeling of

self-realization was fully mediated by activity involvement.

3) The relationship between mountain climbing and sense of

competence was fully mediated by activity involvement.

4) The relationship between mountain climbing and sense of flow was

fully mediated by activity involvement.

5) The relationship between mountain climbing and hedonic enjoyment

was fully mediated by activity invol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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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조사의 목적은 귀하가 등산활동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을 알

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한 내용은 연구 목적을 위한 통계 자료로만 활용되며,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제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 됩니다.

작성 소요시간은 약 7분정도 이며, 묻는 질문에는 맞고 틀린 것이 없으니 개인적인 생

각을 솔직히 대답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으시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시면 네모 칸에 표시 하여 주십시오.

▷ 본인은 위 설명문을 읽었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언제라도 중도에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연구 참여자 서명  (서명시 실명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2015년  4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정 상 수

지도교수   양 명 환

E-mail : climbing1214@hanmail.net / H.P : 010-5014-8442

부 록

- 설 문 지 -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해당 숫자

에 “√” 또는 “○” 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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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본 연구에서 말하는 등산은 높은 산(高山)을 정복하고 그 과정에서 인간 한계를 

극복하는 산악운동에서 부터 정상에 오르지 않더라도 산에 오르는 모든 산행을 지칭하

는 말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특정 산의 특정 목적까지의 트레킹이나 제주의 오

름을 오르는 것도 포함이 되며, 산의 높이와 상관없이 규칙적으로 등산하거나 산행하는 

일반 운동 활동을 의미합니다.”

3. 귀하의 직업군은?

  ① 회사원     ② 공무원   ③ 자영업   ④ 전문직   ⑤ 학생   

  ⑥ 서비스직   ⑦기타(                    )

4. 귀하의 거주지는?

  ① 제주도내 거주   ② 도외 거주

Ⅱ. 다음은 귀하의 등산 활동참여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범례를 잘 읽으시고, 지난 

1년 동안 산행해온 것을 잘 회상하시면서 다음 묻는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

칸에 자유롭게 적어 주시거나 알맞은 곳에 “√” 또는 “○”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5. 귀하는 한 달에 몇 회 정도 산행을 하십니까?

 ① 어쩌다 한번씩    ② 월1회    ③ 월2회    ④ 월3회    ⑤ 월4회    ⑥ 월5회      

   ⑦ 월6회   ⑧ 월7회    ⑨ 월8회    ⑩ 월9회 이상     ⑪기타(                    )

6. 귀하는 1회 산행 시 평균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1시간미만   ② 1~2시간미만   ③ 2~3시간미만   ④ 3~4시간미만   ⑤ 4시간이상

 ⑥ 기타(                    )

7. 귀하는 산행 시 운동 강도는 어느 정도 이십니까?

 ① 약하고 편안한 수준의 힘이 거의 들지 않은 상태(저강도 운동)

 ② 적당한 수준의 약간 땀이 나는 상태(중강도 운동)   

 ③ 격렬하게 숨이 차고 심장 박동이 빠르게 뛸 정도(고강도 운동)

8. 귀하의 등산활동 경력은 어느 정도 이십니까?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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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나의 생활은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나의 생활은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나의 생활은 보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현재 나의 생활은 충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나의 생활은 희망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6. 현재 나의 생활은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현재 나의 생활은 만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8. 현재 나의 생활은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등산은 내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즐거운 여가 
활동  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생활의 대부분은 등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등산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내 자신을 
발견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해진 날에는 반드시 
등  산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에게 있어서 등산은 너무 재미있는 활동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등산은 내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등산은 타인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
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 문항은 귀하가 평소에 느끼는 행복과 관련된 감정을 묻고 있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숫자에 “√” 또는 “○”을 표시 하여 주십시오.

Ⅳ. 다음 문항들은 귀하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등산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숫자에  “√” 

또는 “○”을 표시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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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는 앞으로도 등산을 꾸준히 하겠다고 결심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등산은 내가 하는 것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활동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대부분 등산 일정을 고려하고서 다른 일
들을 계획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등산할 때면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
이구나 하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등산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
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다른 사람들에게 등산에 동참할 것을 권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친구들과 등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등산할 때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
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에게 있어서 등산은 일종의 의무적인 일
과 같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등산은 나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등산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등산을 하면서 얻는 새로운 것들 때문에 나는 

등산을 그만둘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충동이 너무 강해서 나는 등산을 하지 않

을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등산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중요한 경험을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등산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7. 등산은 내 자신과 잘 어울리는 특성들을 반영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등산을 하고 싶은 욕구를 통제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Ⅴ. 다음 문항들은 귀하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등산활동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숫자에  “√” 또

는 “○”을 표시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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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느

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활동에 참여할 때보다 더 큰 성취감

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자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참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실제로 살아있다는 감정을 강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자신을 자랑스럽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 자신이 능력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무엇인가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활동자체에 완전히 몰두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정신집중이 잘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일상적인 복잡한 문제를 잊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내 주변과 일치되고 조화된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마음이 편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매우 강한 즐거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다른 활동에 참여할 때보다 더 큰 만

족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다른 활동에 참여할 때보다 흥에 더 

도취된다.
① ② ③ ④ ⑤

Ⅵ. 다음 문항은 귀하가 등산을 하는 동안이나 끝난 후에 느끼는 심리적 행복감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숫자에 “√” 또는 “○”

을 표시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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