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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health concern, leisure commitment and 

social role loss for the first and second baby boom generations leisure sport participant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a total of 265 data were collected online and offlin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0.0 and AMOS 20.0 programs. Frequency analysis among methods of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validity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ere performed. 

The results derived through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health concern had a positive effect on 

cognitive commitment & behavioral commitment. Second, health concern had a negative effect on social role 

loss. Third, cognitive commitment had a no effect on social role loss, but behavioral commit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social role loss. Fourth, Behavioral commitmen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concern and social role los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finding out when leisure commitment decreases social 

role loss for the first and second baby-boom generations to participant in leisure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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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회원국 가

운데 가장 빠르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들어서는데 프랑스가 115년, 미국 73년, 독일 

40년, 일본은 24년이 소요됐지만 우리나라는 17

년 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

회 진입이 전망되고 있다(한국경제, 2018). 이처

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에는 평균 수

명 연장과 낮은 출산율 외에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헤럴드경제, 

2020).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에서 

1963년까지의 출생자를 1차 베이비붐 세대로, 

1968년에서 1974년까지의 출생자를 2차 베이비

붐 세대로 일컬으며(윤경지, 임주영, 2011), 이

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인구집단이다(김지원, 강정구, 마강래, 

2020).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가 기업 정년퇴직 

연령 만 55세를 기준으로 2010년부터 노동현장

에서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2021년 

기준 1차 베이비붐 세대 720만 명의 은퇴가 마

무리 되고 있고, 2차 베이비붐 세대 606만 명 

또한 은퇴가 한창 진행 중이다(시사저널, 2021). 

이들의 은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팬

데믹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은퇴를 맞이하고 있

기 때문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사회, 경

제활동에서의 소외와 더불어 심리적, 경제적 위

기를 불러일으켜 가정과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

용한다. 직업을 상실한 이들은 역할상실로 인해 

대인관계 변화, 수입 감소 등으로 자아존중감이 

저하되고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김미원, 2011). 

사회제도 속에서 역할을 상실하면서 느끼게 

되는 심리적 요인을 사회적 역할상실감이라고 

하는데(정미경, 이규미, 2009), 사회적 역할상실

감은 직장에서의 은퇴로 인해 대인관계 상호작

용과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여 느끼게 되는 소외

감과 공허함을 의미한다(박차은, 2013). 기존에 

사회적 역할상실감은 가족구조와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소

외현상이 주원인이었지만(김상대, 2009), 최근

에는 빨라진 명예퇴직과 이혼율 증가 등으로 인

해 중년층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최

석환, 설수황, 2019). 이는 사회활동의 폭을 위

축시키기 때문에 심리적 상태나 정신건강을 위

협할 수 있고 우울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Stravynski & Boyor, 2001; 김석일, 오현옥, 

2014). 또한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심리

적 부적응으로 축적되고 결국에는 삶의 질을 저

하시키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한다(박차은, 2013; 

윤훈, 이순철, 오주석, 2007).

사회적 역할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

로 여가스포츠 활동을 뽑을 수 있다. 이미 선행

연구에서 중노년 여가스포츠 참가자를 대상으

로 사회적 역할상실감을 극복한 연구결과(김상

대, 2009; 김석일, 박정은, 2016; 최석환, 설수

황, 2019)가 제시되었고, 해외 선진복지국가에

서는 오래전부터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국가정

책으로 국민들이 노년층에 진입하기 전부터 여

가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

다(노은이, 김선자, 2009). 여가스포츠 활동은 

정서적, 심리적 안정은 물론 신체적 건강과 대

인관계 유지 및 형성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개

인의 생활양식을 풍요롭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준

다(이인환, 2008). 이러한 여가스포츠 활동에 지

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

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김형진, 설수황, 정

지해, 2017)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역할상실감

을 극복하기 위한 선행변인으로 건강관심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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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했다. 

건강관심도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정

도를 말하며 여가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최석

환, 김범준, 2013). 또한 건강관심도는 질병 치료 

목적 이외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어

지고 있다(최석환, 설수황, 2019). Breslow와 

Enstrom(1980)의 시계열 연구에 따르면 건강관

심도는 건강행위를 결정하고, 결정된 건강행위

가 건강상태를 결정짓는다. 즉 건강관심도는 자

신의 건강상태와 삶의 질 수준을 유지하거나 개

선하기 위해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Newsom, 

McFarland, Kaplan, Huguet, & Zani, 2005).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최석환, 설수황(2019)은 액

티브 시니어 골프참여자의 건강관심도가 심리적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정대조, 이민석, 이철원(2020)은 액티브 시니어 

테니스 참여자의 건강관심도가 생활만족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설수황, 이

광용(2021)은 베이비붐 세대 골프참여자의 건강

관심도가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건강관심도와 사회

적 역할상실감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아직 진

행되지 않았으나 건강관심도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고 생활에 만족하는 등 긍정적인 관점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을 미루어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을 통해 사회적 역할상실감과 같은 부

정적 심리요인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추

론이 가능하다.

한편, 여가몰입은 개인이 내적동기로 인해 특

정 활동에 참여하면서 해당 활동에 깊이 빠지는 

상태를 의미하고 참여만족을 이끌어내는 중요

한 상태를 말한다(Csikszentmihalyi, 1995). 일반

적으로 여가몰입은 인지몰입과 행위몰입으로 

구성되는데 인지몰입은 여가활동에 대한 심리

적 기대로 여가활동 유형별 선호 정도와 욕구, 

인식 등을 의미하고 행위몰입은 여가활동의 행

동적 몰입으로 관련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

이나 상상적 행위에 관한 관심수준을 의미한다

(김성수, 2009). 여가몰입은 주로 스포츠 현장에

서 많이 나타나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논의하는 

양적연구에서 매개 변인으로 많이 설정되고 있

는데, 이는 여가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뿐만 아

니라 사회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유

용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성철, 

2000). 여가몰입이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손지영, 전선영(2016)의 여가스

포츠에 참여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적자기개념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에서 

여가몰입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문숙, 권인선(2020)의 스포츠스태킹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미

와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여가몰입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역할상실

감을 중심으로 여가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나,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게 되면 우울이 증가한다는 점(김정우, 

신용석, 2015)과 노인들이 여가에 몰입할수록 

우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김규엽, 2019)을 

미루어 볼 때 여가몰입은 건강관심도와 사회적 

역할상실감의 관계에서 매개할 것이라고 유추

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한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관심도와 여가몰입의 관계는 

설수황, 이광용(2021)의 연구에서 베이비붐 세

대 골프참여자를 대상으로 건강관심도가 여가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건

강관심도와 사회적 역할상실감의 관계는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더욱 연구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가몰입과 사회적 역할

상실감의 관계 또한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

정이나 여가활동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

가활동에 대한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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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참여가 사회적 역할상실감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김상대(2009)의 연구가 본 연구

의 인과관계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 

여가스포츠 참여자의 건강관심도, 여가몰입, 사

회적 역할상실감의 관계를 규명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1.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 여가스포

츠 참여자의 건강관심도는 여가몰입 하위요인 

인지적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 여가스포

츠 참여자의 건강관심도는 여가몰입 하위요인 

행위적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 여가스포츠 

참여자의 건강관심도는 사회적 역할상실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 여가스포츠 

참여자의 여가몰입 하위요인 인지적 몰입은 사

회적 역할상실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 여가스포츠 

참여자의 여가몰입 하위요인 행위적 몰입은 사

회적 역할상실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 여가스포츠 

참여자의 여가몰입은 건강관심도와 사회적 역

할상실감의 관계에서 매개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의 특성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21년 1월부터 3월초 까지 실내, 외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1955년에서 1963년

에 출생한 1차 베이비붐 세대와 1968년에서 1974

년에 출생한 2차 베이비붐 세대를 모집단으로 설

정한 이후 비확률 표본추출법(Non-Probability 

Sampling) 가운데 유의표본 추출법(Purposive 

Selection)을 사용하여 총 276부의 설문지를 회수

하였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설문지 회수

를 온라인과 대면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지의 회

수 비율은 온라인 198부, 대면 78부로 확인되었다. 

온라인과 대면 설문 데이터 수집은 연구대상자들

이 주로 사용하는 스포츠 시설의 지도자와 동호회 

구성원들을 통해서 수집하였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가능한 온라인

을 활용하여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다. 수집한 자료 

중 누락과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11부를 제

외한 265부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

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특성 수준 N %

성별
남
여

157
108

59.2
40.8

연령

72-74년생
68-71년생
60-63년생
55-59년생

83
70
62
50

31.3
26.4
23.4
18.9

참여빈도

주 1회 이하
주 2-3회
주 4-5회

주 6회 이상

10
165
58
32

3.8
62.3
21.9
12

참여기간

1년 미만
1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17
99
84
65

6.4
37.4
31.7
24.5

합계 265 100

표 1. 연구대상의 특성(단위 : 명, %)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설문지로 인구통계학

적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척도는 5점 Likert 척

도로 구성되었다. 연구에 적용된 척도 중 첫째, 

건강관심도는 이순영, 손명세와 남정모(1995)가 

사용한 문항을 중심으로 김남진(2000)이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여가몰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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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lan, Simons, Carpenter와 Schmidt(1993)가 

개발한 스포츠 참가 모델(ESCM : Expansion of 

sports Commitment Model)을 참고하여 정용각

(1997)이 개발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사회적 역할상실감은 이춘희(1993)가 사용한 역

할상실 척도를 바탕으로 김석일과 박정은(2016)

이 사용한 설문 문항을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참여빈도, 

참여기간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총 38개 문항

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3.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 사용할 설문지의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검증을 위해 여가심리학 전공의 교수 1인

과 스포츠레저학전공의 박사 3인에게 설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후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의 검

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상대적 적합도 지수를 검

증하기 위해 CFI와 TLI를 확인하였고 절대적 적합

도 지수를 검증하기 위해 RMSEA를 검증하였다. 

CFI와 TLI 지수는 각각 .90 이상일 때, RMSEA 

지수는 .08 이하일 때 모형이 적합하다고 평가된다

(Bentler, 1990; Bentler & Bonett, 1980; Steiger 

& Lind, 1980).

본 연구의 전체 측정항목의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 <표 2>에서 나타난 것처럼 모형

의 CMIN값은 964.644, 자유도(df)값은 453로 

확인되었다. 두 지수를 통해 도출된 절대적 적

합지수 값은 2.13으로 1과 3사이로 본 연구모형

의 적합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FI

는 .914, TLI는 .900, RMSEA는 .065로 연구 모

형의 상대적 및 절대적 적합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변인 4문항을 제

외하고, 연구변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

한 34문항 중 측정문항변수의 신뢰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값이 0.4미만으로 나타난 인지적 몰입의 1문항

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 수치와 분산추출지수

(Average Variance Extracted)의 수치를 산출하

여 문항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표 2>에서 확

인된 바와 같이 모든 요인의 개념신뢰도가 .7 

이상으로 기준 이상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분산

추출지수를 확인한 결과 모든 요인이 .5 이상으

로 확인되어 모든 요인에서 집중타당도가 검증

되었다. 마지막으로 Cronbach's ⍺ 계수를 통한 

신뢰도 분석 결과 .7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4.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윈도우즈용 SPSS 20.0

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AMOS 20.0을 이용하

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

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치의 유의수

준은 α=.05의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1.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든 요인 간의 유의확률 .001 이하의 확률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든 요인간의 상관계수가 .80보다 낮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제약으로부터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Klin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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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요인 내용  S.E CR AVE Cronbach's 

건강
관심도

나는 현재 건강을 위해 여가스포츠 참여로 정신적 신체적 단련을 
하고 있다.

.642 .378 

.852 .540 .773
나는 건강을 위해 건강식품을 구입한다. .528 .712 

나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626 .358 

나는 건강관련서적이나 TV프로그램을 챙겨본다. .802 .233 

나는 건강에 관심이 많다. .737 .250 

인지적
몰입

나는 여가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790 .260 

.963 .813 .940

나는 여가스포츠를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다. .820 .149 

나는 여가스포츠 시간이 항상 기다려지는 편이다. .893 .125 

여가스포츠는 나의 삶에 있어 매우 소중한 부분이다. .860 .177 

나는 여가스포츠만 생각하면 즐거워진다. .889 .132 

나는 여가스포츠를 통해서 많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865 .162 

행위적
몰입

나는 여가시간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스포츠이다. .836 .239 

.912 .677 .897

나는 여가스포츠 기술이나 운동방법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875 .193 

나는 여가스포츠에 관한 신문기사나 TV중계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본다.

.795 .295 

나는 가끔 여가스포츠를 멋지게 하는 상상을 종종 해본다. .772 .300 

나는 여가스포츠에 빠져있다. .692 .485 

조부모
역할

나는 평소에 손 자녀들을 돌보는데 보내는 시간이 많다. .827 .428 

.871 .693 .891
나는 손 자녀에게 식사를 챙겨주고 선물(학용품, 옷 등)을 사주거나 

용돈을 준다.
.882 .253 

나는 손 자녀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상담을 해준다. .865 .300 

부모역할

나는 결혼한 자녀의 생일을 잊지 않고 챙겨준다. .712 .502 

.855 .664 .837
나는 결혼한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생필품, 생활비 등)을 준다. .830 .308 

나는 결혼한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의논하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 

.873 .180 

배우자
역할

나는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 .728 .490 

.849 .654 .843
나는 평소에 배우자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구입해주고 챙겨준다. .899 .184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배우자와 의논하고 
결정한다.

.783 .359 

친척역할

나는 평소에 친척들과 자주 연락하고 집안 밖의 일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

.843 .292 

.883 .715 .875
나는 친척이 어려움에 처하면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의논상대가 되어준다. 
.870 .222 

나는 친척의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길흉사에 참석해서 일을 돕는다. .805 .328 

구성원
역할

나는 많은 시간을 모임활동에 참여하는데 보낸다. .879 .172 

.895 .740 .860
나는 모임활동에 빠지지 않고 항상 참석한다. .814 .249 

나는 모임활동에 더 열심히 참여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정보수집, 
공부 등)을 한다.

.775 .296 

친구역할

나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집안 밖의 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눈다.

.995 .008 

.901 .823 .865
나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가 있을 때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의논상대가 되어준다.
.761 .329 

x2= 964.644, d f= 453, TLI= .900, CFI= .914, RMSEA= .065

표 2.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의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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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1 2 3 4 5 6 7 8 9

건강증진행위 1

인지적 몰입 .325** 1

행위적 몰입 .366** .753** 1

조부모역할 -.300** -.244** -.286** 1

부모역할 -.462** -.290** -.281** .559** 1

배우자역할 -.397** -.284** -.352** .231** .310** 1

친척역할 -.333** -.246** -.302** .358** .444** .447** 1

구성원역할 -.375** -.212** -.291** .358** .327** .315** .427** 1

친구역할 -.321** -.261** -.284** .322** .353** .420** .432** .422** 1

***p <.001

표 3. 상관관계분석

2.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
 

구조방정식 경로분석결과는 <표 4>에서 확인

할 수 있다. CMIN/DF 값은 2.473, TLI는 .901, 

CFI는 .914, RMSEA는 .075로 나타나 연구모형

의 적합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적합도 x2 d f TLI CFI RMSEA

값 450.234 182 .901 .914 .075

기준 x2/d f가 1이상 3이하 .9 이상 .9 이상 .8 이하

표 4.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3. 변인 간의 구조모형 검증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확인되어 구조방정식 모

형을 통해 경로분석을 이용하여 변인 간의 인과관

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그림 1>와 

같다. 가설 1-1 건강관심도는 베이비붐 세대의 인

지적 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β=.356, t=4.958). 가설 1-2 건강관

심도는 베이비붐 세대의 행위적 몰입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β=.411, 

t=5.459). 가설 2 건강관심도는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역할상실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채택되었다(β=-.522, t=-5.318). 가설 

3-1 인지적 몰입은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역할

상실감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β=-.002, t=-.020). 가설 3-2 

행위적 몰입은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역할상실

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

었다(β=-.279, t=-2.063). 

H 경로 경로계수 S.E. t
채택

여부

H1-1
건강관심도 → 
인지적 몰입

.356 .088 4.958*** 채택

H1-2
건강관심도 → 
행위적 몰입

.411 .094 5.459*** 채택

H2
건강관심도 → 

사회적 역할상실감
-.522 .091 -5.318*** 채택

H3-1
인지적 몰입 → 

사회적 역할상실감
-.002 .095 -.020 기각

H3-2
행위적 몰입 → 

사회적 역할상실감
-.279 .101 -2.063* 채택

***p <.001, *p <.05

표 5. 가설검증

그림 1. 연구결과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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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여

가스포츠 참여자들의 건강관심도와 사회적 역

할상실감의 관계에서 여가몰입의 하위요인 중 

행위적 몰입요인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

에 가설 4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체

적으로 부트스트래핑을 1000회 반복검증을 실

시하였고, 95%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분석하였

다. 그 결과 95% CI(Confidence Interval)값이

(-.197, -.052) 0에 포함되지 않았고, p값이 최

대 .001로 나타나 행위적 몰입 요인이 건강관심

도와 사회적 역할상실감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설 4

는 채택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6>과 같다.

경로계수 SE
95% CI

(Bias-corrected)
P

a .347 .083 (.247, .672) .001

b -.331 .081 (-.369, -.265) .003

c -.495 .087 (-.680, -.116) .001

a*b -.115 .037 (-197, -.052) .001

Total -.610 .073

a=Direct effects(건강관심도 → 행위적 몰입)
b=Direct effects(행위적 몰입 → 사회적 역할상실감)
c=Direct effects(건강관심도 → 사회적 역할상실감)
a*b=Indirect effects(매개효과)
CI=Confidence Interval

표 6. 매개효과 검증결과

5. 경쟁모형 분석

건강관심도와 사회적 역할상실감의 관계에서 

여가몰입의 하위요인 중 행위적 몰입의 매개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x2 차이검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하는지 완전히 매

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

이 나타났다. 자유도 1의 증가에 따라 x2값의 

차이가 45.92로 임계값 3.84를 넘어서기 때문에 

부분매개모형이 채택되었다.

모형 x2 d f

부분 매개모형 239.775 99

완전 매개모형 285.695 100

표 7. 경쟁모형 비교

Ⅳ. 논의

첫째,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 여가스포츠 참

여자의 건강관심도는 여가몰입(인지적 몰입, 행

위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붐 세대 골프참

여자의 건강관심도와 여가몰입의 관계를 연구

한 설수황과 이광용(2021)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 또한 여가몰입이 여가스포츠열정의 의미

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뮬레이

션 골프 참여자의 건강관심도와 여가스포츠열

정의 관계를 연구한 설수황과 안병욱(2019)의 

연구 결과와 여가스포츠 참여대학생의 건강관

심도와 여가스포츠열정의 관계를 연구한 최석

환과 김범준(2015)의 연구결과가 본 연구의 결

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

추어 볼 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건강

증진행위에 더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박순주, 

이영혜, 2016) 여가스포츠에 지속적으로 참여하

고 여가몰입도 또한 높아진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

동법과 식습관으로 건강을 증진시킨다면 여가

스포츠에 더욱 몰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

다.

둘째,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 여가스포츠 참

여자의 건강관심도는 사회적 역할상실감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

강관심도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인 건강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강관심도와 사회적 역

할상실감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

지 않았지만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건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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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김남진, 2000; 하주영, 

최은영, 2013)를 미루어보면 노인의 규칙적인 

운동참여가 상실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김미량(2009)의 연구결과와 노인의 게이트볼 

활동 참여기간과 참여강도가 높을수록 역할상

실감이 낮아진다는 이원지(2018)의 연구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추어 볼 때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건강관리를 잘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상실로 인

해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증가하고 있다(의학신문, 2021). 하지만 심혈

관 환자는 무리한 운동이 독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하는 운동종목은 지양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 

성별, 체력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비대면 

운동프로그램과 질병예방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건강에 대한 관심

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 여가스포츠 참

여자의 여가몰입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몰입은 

사회적 역할상실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행위적 몰입은 사회적 

역할상실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여가스포츠에 대

해 정서적으로 높은 반응 수준을 보이는 것만으

로는 사회적 역할상실감을 극복할 수 없고, 여

가스포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했을 때 

사회적 역할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가몰입과 사회적 역할상실감

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

나 여가활동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여가활동 대

한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활동성 여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일수

록 사회적 역할상실감이 낮다는 연구결과(김상

대, 2009)가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걷기나 조깅, 등산, 홈 트레이닝 등과 같은 활동

적인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이를 

통해 우울, 소외감, 상실감 등의 정서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 여가스포츠 참

여자의 행위적 몰입은 건강관심도와 사회적 역

할상실감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여가몰입의 하위요인 중 행위적 

몰입이 건강관심도와 사회적 역할상실감의 관

계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베이비붐 세대

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가스포츠에 적극

적으로 참여한다면 건강증진과 더불어 타인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역할상실감을 극복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

대는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해서 선호하는 운동

종목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면 여가

몰입이 가능함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

다. 인구의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맞

물려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불거지는 현시점에

서 여가스포츠에 참여하는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건강관심도와 여가몰입, 사회

적 역할상실감의 관계를 규명하여 건강하고 행

복한 노후 설계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건강관심도와 사회적 역할상

실감의 관계에서 여가몰입이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 여가

스포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건강관심도와 여가

몰입 및 사회적 역할상실감의 구조적 관계를 분

석하였다. 그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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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베이비붐 세대 여가스포츠 참여자의 

건강관심도는 여가몰입 하위요인 인지적 몰입

과 행위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 여

가스포츠 참여자의 건강관심도는 사회적 역할

상실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 여가스포츠 

참여자의 여가몰입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몰입

은 사회적 역할상실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과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행위적 몰입은 사회적 

역할상실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넷째,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 여가스포

츠 참여자의 건강관심도와 사회적 역할상실감

의 관계에 있어서 여가몰입의 하위요인 중 행위

적 몰입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진행한 연구

방법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치

우치기 쉬우며, 진실성 및 성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통

한 연구방법을 이용한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여가몰입의 하위요인인 행위적 

몰입은 사회적 역할상실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있어

서 여가스포츠 참여는 사회적 역할상실감을 낮

출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해석 할 수 있

기 때문에 베이비부머들이 여가스포츠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더욱 많은 

시사점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셋

째, 본 연구에서 베이비붐 세대들의 직업의 정

보를 파악하지 않았지만, 추후 연구에서 직업 

유무 및 직업 정보를 파악하여 진행한다면 더욱 

명확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로 비추어 볼 때 베

이비붐세대 여가스포츠 참여자들은 건강에 대

한 관심이 높다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여

가스포츠 참여특성(참여빈도, 참여기간)에 따른 

건강관심도의 차이검증을 추가적으로 진행한다

면 논리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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