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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motivation, physical self-efficacy, and 

leisure satisfaction of Women's football player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291 

questionnaires were surveyed.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ere conducted by using SPSS 22.0 and AMOS 20.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leisure motivation partiall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hysical self-efficacy. 

Second, physical self-efficacy had a positive effect on leisure satisfaction. Third, leisure motivation partiall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eisure satisfac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leisure motivation and 

physical self-efficacy are important factors in the leisure satisfaction of Women's football players. 

Recommending football activities to women with physical motivation related to physical fitness improvement 

and women with confidence in their bodies can be a solution to the shortage of Women's football players 

pointed out as a problem in this study. In the future, it is judged that various studies targeting women's 

football players are needed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women's foot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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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축구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스포츠

이다. 관전의 측면이나, 체험의 관점에서나 축

구의 인기는 엄청나다. 관전의 측면에서 보면, 

남자축구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는 데에 

반해 여자축구의 관전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 

여자축구는 아직 올림픽에서 본선에 진출한 적

이 없고, FIFA에서 주관하는 여자월드컵에서는 

본선에 3회(2003, 2015, 2019) 진출하였다(한

국여자축구연맹, 2021). 한국 여자축구 대표 선

수들의 선전 덕에 한국에서 여가활동으로 축구

를 즐기는 여성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제 

여자축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엘리트 스포

츠에 국한하기보다는 여가활동으로 축구를 즐

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되었다.

엘리트 스포츠 발전의 관점에서 한국 여자축

구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2019년 연합뉴스 

기사는 한국 여자축구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

추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로 ‘선수 부족’을 언급

하였다. 2019년 당시 우리나라의 여자축구 등

록선수는 1,49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일

본 5만1천 명, 중국 2만359명, 호주 11만3천

207명 등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의 

선수들이 활동하는 한국이 월드컵 본선에 3회 

진출하고, 영국 프리미어리그 첼시FC에서 활

약하고 있는 지소연 선수를 배출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열악한 국내 여건 속에서 앞으

로도 지속적인 국제 활동과 좋은 성적을 거두

기 위해서는 한국 여자축구의 인지도 향상 및 

관심 증대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

수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변의 

확대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고, 여자축구에 대

한 낮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

연도 2018 2019 2020

성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비율(%) 16.9 0.8 17.6 0.5 8.1 15.6

표 1. 최근 1년간 1회 이상 축구에 참여한 비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다. 인지도 향상 및 일반인들의 지속적인 관심

을 유도해야 여자축구 선수들의 처우 개선과 

직업 안정성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권

세영, 임수원, 이원희, 2012).

여가 스포츠 참여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여자축구 참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 

1>에 나타난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문화체육관광부, 2020), 최근 1년간 한 

번이라도 참여한 체육활동으로 축구가 남성은 

8.1%, 그리고 여성은 15.6%로 나타났다. 이 수

치는 2019년에 발표된 내용과 비교했을 때 남

성은 9.5% 하락하고, 여성은 15.1% 증가한 것

이다. 남녀가 상반된 증감 추세를 보이는 이유

는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바이러스에 따른 

팬데믹 선언으로 인한 사회구성원들의 여가생

활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기 때문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여성의 축구 활동이 증가한 이유

로 요가나 필라테스 등의 실내 체육시설 이용

이 제한됨에 따라 축구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코로나19바이러스와 여가제약에 대하여 연

구한 사혜지, 한지훈(2020)에 따르면, 사람들이 

희망하는 여행지는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실내

시설 대신 야영장이나 캠핑장으로 전환되고 있

다. 또한 생활 속 운동 장소도 실내 스포츠 시

설은 이용이 감소하고, 골프장, 실외 낚시터, 

등산 등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

났다. 코로나19바이러스 상황은 여가활동 참여

자들에게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신체활동 경험

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의 축구 활동 경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엘리트 스포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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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강화 및 여가활동으로의 여자축구 참여에 

대한 의미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선정한 ‘여가동기’

는 여가에 참여하는 원인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개념이다(Losier, Bourque. & Vallerand, 1993). 

여가동기는 여가생활에 참여하는 결정 요인을 

뜻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여가활동에 몰

입하거나 여가활동 후의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다수 이용된다(정용각, 

2004; 이만형, 이철원, 조남기, 2004; 이광수, 

김관진, 2010). 여성들이 여러 가지 여가활동 

중 축구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하

기 위해서 여가동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축

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을 다루는 기술, 

신체적 능력, 근력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필요

하고, 여러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며 운동을 해

야 하기에(김태운, 2018), 다른 운동 종목과는 

차별화 된 여가동기가 작동할 수 있다.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축구에 참여하는 여

성이 축구 경기 내에서 운동을 수행하거나 기

능을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 만족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이다. 그룹 운동 참여 여성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운동지속 및 생활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 이진형, 민현

주(2021)는 여성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생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

상화(2017)는 수영 실력이 우수한 동호인일수

록 그렇지 않은 동호인보다 자발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운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부분

이 높게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듯이,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운동지속, 

생활만족 등의 사회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분석

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외에도 신체적 자기

효능감과 만족도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이건

미, 2002; 장지선, 2009; 변주훈, 2010; 최성

민, 2012; 허련, 2013)가 진행되었음을 통해 본 

연구 모델의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여가만족’은 여가활동에 대한 선택과 활동

에서 개인이 느끼는 긍정적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전용수, 2017), 이는 여가활동 후 만족 

상태를 측정하는 변인이다(김정훈, 2021). 여가

만족은 기대와 활동 후에 충족 여부에 대한 주

관적인 개념으로, 여가활동의 유형이나 종목, 

동반자,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남중

헌, 양진연, 2013; 김정훈, 2021). 

여자축구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학

교에 재학 중인 엘리트 선수나 실업팀에 소속

된 여자축구 선수들의 운동능력 향상이나 운동 

역학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여자축구 활

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동호회나 대학 동아리 

등을 표본으로 하여 진행된 연구는 조현주, 김

두한(2020)의 ‘국가별 여자축구 활성화 전략 

비교와 시사점’,  장민기, 이근모, 장승현(2019)

의 ‘대학여자축구동아리 성장기: 동아리 결성

과정을 중심으로’, 권세영, 임수원, 이원희

(2012)의 ‘한국 여자축구 리그의 문제점과 발

전 방안에 관한 질적 접근’ 등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발표된 학술 결과는 5편이 안 되는 것

으로 파악되어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상황에 착안하여 축구 동호회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여가 동기,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여

가만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여자축구 동호회

의 활성화에 대하여 여가학적인 해석을 해보고

자 한다.

이계곤, 설진배(2016)는 웨이트트레이닝 프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

행한 여가활동 참여동기가 신체적 자기효능감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여가활동 

참여동기가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부분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으며, 박경숙(2017)은 

골프운동에 참여하는 동기와 신체적 자기효능

감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그 관

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여가만족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으로, 노인들의 신체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2021. Vol. 45 No. 2(Serial Number 91)

116

적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진

행한 하춘광, 김효순(2013)은 노인들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일상생활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

하며, 이것이 곧 만족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

체적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부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가동기와 여가만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

구는 하종철, 김현지(2020)가 연구한 노년층의 

여가동기와 여가만족의 관계에서 여가동기가 

여가만족의 선행변수로 이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

승수, 김시중(2013)의 연구, 노인여가 활동에 대

하여 연구한 현대용, 이훈래(2017) 등 다양한 

대상을 선정하여 진행한 연구에서 해당 변인들

의 관계 설정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여자축구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가동기,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여가만족 세 가지 개념들의 연

관성을 측정하고,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국

내 여자축구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학

문적 이론적 근거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출을 위한 가설 및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축구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참여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대상 표집 방법은 비확률 표본추출법 중 편의

추출법을 활용하였으며,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대면 설문조사가 어려운 관계로 네이버 

폼(Naver Form)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지 제작 

및 설문지 링크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

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구분 n %

나이

20-24세 201 69.1

25-29세 68 23.4

30-34세 13 4.4

35-39세 9 3.1

지역

서울 197 67.7

경기 63 21.6

인천 20 63.9

경남 11 3.8

경력

1년 미만 46 15.8

1-2년 미만 57 19.6

2-3년 미만 79 27.1

3-4년 미만 42 14.4

5년 이상 67 23.0

참여
빈도

주 1회 123 42.3

주 2회 134 46.0

주 3회 11 3.8

주 4회 이상 23 7.9

참여
시간

1시간 이내 11 3.8

1-2시간 189 64.9

2-3시간 80 27.5

3시간 이상 11 3.8

표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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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폼을 통해 제작한 설문 링크는 2021

년 3월 3일 ~ 4월 9일까지 서울 및 경기권에 

위치한 6개 대학 동아리 및 여자축구 동호회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활동하는 참여자를 통

하여 전달되었으며, 총 297부의 설문을 회수하

였다.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 6부를 제외

한 총 291부(유효표본율 98%)의 설문을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1) 설문지의 구성
연구 도구로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해 나이, 활동지역, 경력, 참여빈도, 참여시간 5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여가동기 척도는 

Ragheb & Beard(1983)가 개발하여 원형중

(1998), 송낙영(2014)이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

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하위요인에는 지적요

인, 사회적요인, 신체적요인, 휴식적요인 각 5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 문항은 리커트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셋째, 신체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Ryckman & Robbin(1982)

이 개발한 ‘신체적 자아효능감 척도(physical 

self- efficacy scale)를 홍선옥(1996)이 번안하

여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넷째, 여가만족 

척도는 Beard & Ragheb(1980)이 개발한 

LLS(Leisure Satisfaction Scale)을 수정 및 보완

하여 적용한 사혜지, 이철원, 김민정(2018)의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설문지는 대학 여자축구동아리 

회원 96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

시하여, 여가동기, 신체적 자기효능감, 여가만족 

척도의 타당도(factor analysis) 검증을 위해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은 주

성분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직교회전방법 중 베

리맥스 방법을 사용하였다. 공통요인 추출방법은 

고유치(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

며, 요인 값이 .5 이상인 문항을 선택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과 Kaiser-Meyer-Olkin(KMO) 표준 적합

도 검정을 활용하였다.

내용 신체적 사회적 지적

13
11
14
15

신체기량 및 능력 개발
요구되는 기량, 능력 개선

신체적 건강 유지
체력 증진

.835

.777

.768

.742

.285

.363

.263

.074

.083

.060
-.187
.353

6
7
8

우호를 증진
교류를 목적

우정을 돈독히

.231

.344

.308

.852

.818

.758

.226
-.022
.234

2
3
4

새로운 생각 실험
지식을 확장
새로운 발견

.033

.157
-.021

-.094
.213
.373

.920

.859

.717

Eigenvalue
% of Variance
Cumulative %

2.734
27.336
27.336

2.451
24.506
51.842

2.373
23.734
75.576

Kaiser-Meyer-Olkin = .748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547.397 df=45, Sig = .000

표 3. 여가동기 요인분석 결과

내용 신체능력 자기표현

1
22
4
13
8

반사능력이 뛰어남.
민첩함.

체격이 좋음.
스포츠에 자신있음.

신체 테스트에 자신있음.

.894

.860

.762

.753

.666

-.003
.005
.009
.096
.453

20
3
17

부주의한 사고를 안 당함
목소리가 좋음.

내 신체를 걱정하지 않음.

.114
-.016
.030

.776

.755

.527

Eigenvalue
% of Variance
Cumulative %

3.146
39.320
39.320

1.665
20.816
60.136

Kaiser-Meyer-Olkin = .662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294.563 df=28, Sig = .000

표 4. 신체적 자기효능감 요인분석 결과

내용 환경적 생리적 사회적

23
24
21

시설은 보기 좋음
시설은 잘 꾸며져 있음

시설은 깨끗함

.783

.872

.881

-.100
.075
-.025

.076

.035

.047

20
18
17

건강을 지켜줌
체력을 증진시켜줌

신체능력을 시험해볼수 있음

..025
-.128
.037

.866

.854

.843

-.089
.149
-.036

10
12
9

다른 사람과 밀접한 관계
사람들과 친목 도모

다른사람들과 사회적 교류

.020

.076
-.090

-.010
.095
.069

.824

.777

.815

Eigenvalue
% of Variance
Cumulative %

2.205
24.501
24.501

2.180
24.219
48.720

1.987
22.074
70.794

Kaiser-Meyer-Olkin = .594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179.808 df=21, Sig = .000

표 5. 여가만족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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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를 통해 설문 내용의 적합성과 신뢰

성을 검증한 결과, 여가동기 요인에서 요인 적

재치가 낮은 문항을 제외한 3개 요인 10문항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동일한 방법을 적용

하여 신체적 자기효능감 요인은 최종 2개 요인 

8문항, 여가만족 요인은 최종 3개 요인 9문항

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예비조사를 통해 구성한 설문지는 체육학 전

공 교수 1인 및 관련 전공 박사 2명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측정 도구에 대한 

구성타당도 및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6, 7, 8>

과 같다.

본 연구의 변수로 설정한 여가동기의 3가지 

하위요인,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2가지 하위요인, 

그리고 여가만족에 대한 하위요인 3가지에 대

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여가동기 CFI=.937, 

TLI=.929, RMSEA=.072, 신체적 자기효능감 

CFI=.954, TLI=.915, RMSEA=.064, 여가만족 

CFI=.961, TLI=.941, RMSEA=.068로 나타나 Hu 

& Bentler(1999)의 적합도 기준(CFI, TLI=.90 이

상, RMSEA=.08 이하)을 만족시켰다. 또한 전체 

요인에 대한 집중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개념신뢰

도(CR)과 평균분산추출값(AVE)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문항의 개념신뢰도(CR)가 .7 이상으

로 나타났고 평균분산추출값(AVE)은 .5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판별타당도 검

증은 변수 간 상관관계가 낮아야 함을 검증하는 

것으로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각 요인의 평균분산

추출값(AVE)보다 작아야 하며(Fornell & Larcker, 

1981)), 본 연구에서는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

타나 판별타당도에 문제가 없음이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요인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Cronbach’s α 계수

를 산출한 결과 모두 .7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항목 추정치 표준오차 CR AVE α

지적
지적1
지적2
지적3

.795

.898

.658

-
.134
.110

.884 .957 .841

사회적
사회적1
사회적2
사회적3

.816

.797

.761

-
.083
.087

.917 .970 .857

신체적

신체적1
신체적2
신체적3
신체적4

.705

.800

.796

.718

-
.069
.062
.077

.916 .977 .746

x2=339.775, df=32, CFI=.937, TLI=.919, RMSEA=.072

표 6. 여가동기 확인적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 항목 추정치 표준오차 CR AVE α

신체능력

신체1
신체2
신체3
신체4
신체5

.894

.728

.723

.702

.874

-
.046
.046
.047
.047

.943 .988 .857

자기표현
자기1
자기2
자기3

.697

.686

.789

-
.104
.108

.881 .956 .782

x2=166.760, df=19, CFI=.954, TLI=.915, RMSEA=.064

표 7. 신체적 자기효능감 확인적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 항목 추정치 표준오차 CR AVE α

사회적
사회1
사회2
사회3

.624

.814

.855

-
.075
.093

.913 .969 .734

생리적
생리1
생리2
생리3

.803

.753

.752

-
.085
.096

.907 .967 .809

환경적
환경1
환경2
환경3

.715

.639

.725

-
.159
.164

.817 .930 .805

x2=55.875, df=24, CFI=.961, TLI=.941, RMSEA=.068

표 8. 여가만족 확인적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3. 자료처리

본 연구는 291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여 SPSS22.0

과 AMOS 20.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SPSS 22.0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분석하는 빈도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그리고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

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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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상관관계분석

각 요인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변인 간의 상관성과 다중공선성 파악을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 결과는 <표9>과 같이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

든 수치가 .8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 (2) (3) (4) (5) (6)

지적
동기

1

사회
동기

.322** 1

신체
동기

.167** .611** 1

신체
효능

-.158** .123* .170** 1

자기
효능

.211** .071* -.208** .118* 1

여가
만족

.195* -.147* .124* .314** .2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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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상관관계 분석 

2.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고 가설 검증

을 위하여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로분

석을 실시하고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모

형의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최대우도법

(Maximum Likehood: ML)을 사용하여 추정하

였다. 검정결과 x2=180.220, df=78, CFI=946, 

TLI=914, RMSEA=.077로 나타났으며 내용은 

<표10>과 같다.

x2(Q) df TLI CFI RMSEA

180.220
(2.310)

78 .914 .946 .069

표 10.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3. 구조모형 검증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지적 동기가 신체능력 효능감에 미치

는 영향은 경로계수 -.215와 t값 –3.807로 통

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어 채택되었다(p<001). 

둘째, 사회적 동기가 신체능력 효능감에 미치

는 영향은 경로계수 .106과 t값 1.871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아 기각되었다. 셋째, 신

체적 동기가 신체능력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경로계수 .181과 t값 2.492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어 채택되었다(p<001). 넷째, 지적 동기

가 자기표현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경로계수 

.186과 t값 3.612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어 

채택되었다(p<001). 다섯째, 사회적 동기가 자

기표현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경로계수 .234

와 t값 4.540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어 

채택되었다(p<001). 여섯째, 신체적 동기가 자

기표현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경로계수 

-.371과 t값 –7.191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

어 채택되었다(p<001). 일곱 번째, 신체능력 효

능감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경로계

수 .333과 t값 5.957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

어 채택되었다(p<001). 여덟 번째, 자기표현 효

능감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경로계

수 .214와 t값 3.493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

되어 채택되었다(p<001). 아홉 번째, 지적 동기

가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경로계수 

.156에 t값 2.771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열 번째, 사회적 동기가 여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경로계수 .181에 t

값 3.234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어 채택되

었다(p<001). 열한 번째, 신체적 동기가 여가만

족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경로계수 .246과 t값 

3.775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어 채택되었다

(p<001). 내용은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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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경로 경로계수 S.E t 채택여부

H1 지적동기 → 신체능력 효능감 -.215 .053 -3.807*** 채택

H2 사회적동기 → 신체능력 효능감 .106 .064 1.871 기각

H3 신체적동기 → 신체능력 효능감 .181 .073 2.492*** 채택

H4 지적동기 → 자기표현 효능감 .186 .047 3.612*** 채택

H5 사회적동기 → 자기표현 효능감 .234 .057 4.540*** 채택

H6 신체적동기 → 자기표현 효능감 -.371 .064 -7.191*** 채택

H7 신체능력 효능감 → 여가만족 .333 .023 5.957*** 채택

H8 자기표현 효능감 → 여가만족 .214 .026 3.493*** 채택

H9 지적동기 → 여가만족 .156 .022 2.771 기각

H10 사회적동기 → 여가만족 .181 .026 3.234*** 채택

H11 신체적동기 → 여가만족 .246 .031 3.775*** 채택

***p<.001

표 11.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Ⅳ. 논의

본 연구는 여자축구동호인을 대상으로 여가

동기,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여가만족 간의 관

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

르면, 여가동기는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부분적

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자

기효능감은 여가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여가동기는 여가만족에 부분적

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동기와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에서 여가동기의 하위요인인 지적 동기는 신체

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신체능력 효능감

(H1)과 자기표현 효능감(H4)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선행연구를 진

행했던 이학일(2014)은 여자축구동호회 참여자

의 참여동기가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지적 동기와 사회적 동

기가 신체에 관련된 자기개념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정승환(2009), 허련

(2012) 등도 축구동호인들의 참여동기가 신체

적 자기개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결과를 

제시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여가동기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동기는 신체

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신체능력 효능감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기표현 효능

감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표현 효능감이란,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자신

감 중에 목소리나 정신적 측면을 포함한다. 자

기표현에 대한 능력의 유무는 타인에게 자기 

능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동기

와 연관이 되는 것이다.

여가동기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동기는 신체

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여가활동

에서도 신체적 동기는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다(김홍석, 이승아, 2008; 서

지혜, 2012). 전태준, 김이슬, 이건희(2013)는 

스포츠 활동이 신체적 자기개념을 향상시키고, 

신체적 자기개념의 향상은 생활만족과 행복 

등의 심리적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제시하였다. 

둘째,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여가만족의 관계

에서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신체능

력 효능감과 자기표현 효능감은 여가만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이나 대학생, 일반 체육동호회 회원을 대상으

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김기욱, 

2021; 최만식, 2017; 박광원, 강현욱, 2016 

등). 특히, 축구에 참여하는 여성에게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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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이 여가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

는 여성 스스로가 신체적 자신감이 부족하면 

축구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음을 나타

내고 있는 것이다. 강희엽, 이철원, 김형훈

(2015)은 여대생들의 진지한 여가, 신체적 자

기개념 및 자아성취감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

서 자발적으로 축구에 참여한 여대생들의 신체

적 자기개념이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었음을 언

급했다.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참여하

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자기개념이 향상된다는 

본 연구 결과를 포함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국

내의 여자축구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기

여할 수 있다.

셋째, 여가동기와 여가만족의 관계에서 여가

동기의 하위요인인 지적 동기는 여가만족(H9)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로,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과 갈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적 동기 요인

이 축구 활동을 통한 만족감에는 이어지지 않

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유

추해 볼 때, 축구 활동에 참가하는 여성들에게 

지적 갈망에 대한 동기 부여는 유용하게 작용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가동기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동기는 여가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여성의 축구 참여와 생활만족에 대하

여 연구한 최명수(2007)의 연구에서도 사교지

향 요인이 생활만족에 매우 높게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고 언급하며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

하고 있다. 사회적 동기는 여성들이 축구 활동

을 통해 사회적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게 도와

주고, 이는 생활 만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가동기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동기는 여가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축구 이외에 다른 여가

활동에서도 여가동기 중 신체적 동기는 여가만

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제시된다

(이진형 등, 2021). 

본 연구에서 여가동기,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여가만족에 대한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부 

요인을 제외한 대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신체적 자기효능

감과 비슷한 개념인 신체적 자기개념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여 여자축구 동호인을 대상으

로 한 연구가 다수 있음(강희엽 등, 2015; 김

태운, 2018; 정승환, 2010; 허련, 2013)이 나타

났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이 신체활동은 자

신에 대한 존중감이나 신체 능력에 대한 자신

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전태준 등, 

2013) 앞으로의 여자축구동호인들의 여가활동 

성향을 해석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

단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여자축구동호인들의 여가동기, 신

체적 자기효능감 및 여가만족의 관계를 분석하

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여가동기는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부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축구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동호인의 

여가동기가 신체적 자신감으로 이어진다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신체적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신체적 동기가 있는 여성에게 적절한 축

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면 여

자축구 동호회들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여가만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신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축구에 대한 여가만족을 더욱 많이 느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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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신체적 자기효능감

은 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이다. 건강해지고자 하는 의

지와 체력 향상에 관련된 신체적 동기를 지닌 

여성은 축구를 통해 몸이 향상됨을 느낄 수 있

다. 결과적으로,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수록 여가만족이 높아질 수 있음이 연구 결과

를 통해 나타났다.

셋째, 여가동기는 여가만족에 부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구는 

11명이 함께 뛰어야 하는 팀 스포츠이고, 넓은 

그라운드를 계속 뛰어야 하는 고강도의 운동이

다. 축구는 함께 운동하는 동료들과 친분을 나

눌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

지고 체력이 좋아지는 데에서 오는 만족감을 

느끼기 쉽다. 

추후 연구를 위하여 2가지 연구 제언이 가능

하다. 첫째, 여자축구동호회 참여자들의 여가 

동기, 신체적 자기 효능감과 여가만족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자축구동호회 

참여자들이 여가활동을 통하여 어떤 의미를 느

끼는지가 여자축구동호회 활동을 이해하는 데

에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 여자축구동호회의 여가동기와 관련된 

다른 변인으로 재미, 회복탄력성, 생활만족, 여

가촉진, 여가협상 전략 등의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혹은 매개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이를 통하여 상술하였듯이 국내 여자축

구 엘리트 스포츠와 여가활동으로의 여자축구

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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