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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dministration challenges for children's swimming pools in 

the "COVID-19 era" and measures to improve management way to prepare for the "With COVID-19 era" in 

the near future. A case study was applied. 12 study participants were selected using purposeful sampling.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using in-depth interviews,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ree stages of 

systematic analysis procedures proposed by Miles & Huberman (2009).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era of COVID-19, the difficulties of management a children's pool were found to be internal 

environmental factors: anxiety, slumping, and the risk of stable supply of instructors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risk group frame by media and inequity of government support policies. Second, in the 

era of with Corona, the measures to improve the children's swimming pool administration have emerged to 

seek changes in the pool management system: to improve the profit structure, to devise new countermeasures, 

and to change the legal and chang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demand for revision of bills and 

promote policies.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it was possible to derive the operation direction of the 

children's pool in the era of "with COVID-19".

Key words：Children Swimming Pool, with COVID-19, COVID-19 Pandemic, Install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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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COVID-19 첫 확진

자가 발생한 이후(김차경, 2020, 12, 18), 1, 2, 3차 

대유행을 겪었고, 현재 4차 대유행의 격동 속에 

여전히 사회 모든 분야가 혼란에 빠져 있으며, 국가

적 위기는 계속 되고 있다. 

COVID-19 팬데믹(Pandemic)은 사회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가져다 주었고(WHO, 2020), 스포

츠계 역시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공공체육

시설을 포함한 대다수의 체육시설은 폐쇄되었고,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이 제한되었으며, 올림픽 등

의 국제 메가 스포츠 이벤트와 국내 각종 대회 등은 

대부분 연기 혹은 취소되었다(남상우, 2020). 다시 

말해, 모든 국민들의 스포츠 관련 활동 참여, 관람, 

행사들이 막혀버린 셈이다. COVID-19 영향으로 

국민들의 생활 참여율이 전년 대비 6.5% 감소한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12, 30). 

지역사회 체육시설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등록·신고 실내체육시설업으로 시선을 좁혀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COVID-19사태로 실내체육

시설업의 99%가 매출이 감소했고, 59.7%는 임대

료를 한달 이상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성조, 2021, 6, 17). 실내체육시설업의 특성 상 

비교적 넓은 공간으로 인한 높은 임대료, 높은 인건

비 등으로 회원의 유치가 어려울 경우에 파산의 

위험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실내수영장(어린이전용수영장 포함)은 타 

실내체육시설업의 초기 비용 및 운영비가 매우 높

은 시설업 중 하나이며, 민간 수영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린이전용수영장은 운영에 심각한 어

려움에 처해있다. 실제로, 정부의 COVID-19 지원

사업 대상 선정에서 매출 규모만 놓고 지원 대상을 

따지다 보니, 각종 지원책에서 외면당하기 일쑤였

고, 집합금지명령으로 매달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의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장희준, 2020, 12, 28).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611개 실내 수영장 

중 어린이전용수영장은 291개(약 47.6%)를 차지

하고 있으며(문화체육관광부, 2019), 현재 국내 어

린이 전용수영장은 400곳 이상으로 늘어났고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4년 전 100여 곳에 비해 

급속하게 그 수가 성장하고 있다. 이는 2014년 세

월호 사고 이후 전국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생존 

수영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 한 게 가장 큰 이유

로 판단된다(채준, 2019, 9, 16). 

민간 어린이전용수영장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 

교육의 의무화 및 유소년 스포츠의 활성화와 함께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어린이전용수영장은 유아, 

아동, 초등학생 등 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밀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수영장의 질적, 양적 성장이 매우 진중(珍

重)하다. 하지만, COVID-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지원 및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현실에 놓여있는 

사실에 대해 학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어린이전용수영장의 사업적 성장과 교육부의 

초등생 생존수영 의무발표를 기점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어린이 전용 

수영장에 관한 연구는 크게 경영 마케팅전 측면의 

연구(김주호, 2017; 김화룡, 성문정, 2019; 방원철, 

2015; 신진호, 권연택, 2013; 조이나, 김상유, 박정

근, 2021; 홍기혁, 2016)와 시설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이제승, 채환국, 2017; 홍기혁, 박재우, 김주

용, 2021)로 나누어 진척되어 왔다. 시기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COVID-19의 특별한 현실적 상황 

속에서 어린이전용수영장의 운영 실태와 미래 대처

방안과 관련된 연구는 진행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VID-19 시대 속에서 스

포츠계와 체육교육 분야의 현실과 미래 대처방안

에 관련된 연구는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COVID-19 시대 속 체육수업의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김세기, 2020; 양동석, 조건상, 

유은혜, 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스포

츠계의 진단, 스포츠 산업 변화 양상 및 스포츠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김도균, 2020; 남상우, 

2020; 백지혜, 양서은, 현재민, 2020)가 있었다. 하

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COVID-19 사태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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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운영난에 빠진 민간 실내체육시설업에 대

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강명구, 

김주영(2020)가 COVID-19로 인한 유소년클럽의 

운영에 관한 분석을 하였으며, 권연택(2021)은 

COVID-19 시대 등록·신고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분석 결과, 사설 유소년 스포

츠클럽에 대한 고찰과 유소년 스포츠시설업에 대

한 학술적 논의가 지속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욱이 COVID-19 시대에서 어린이전용수영장

의 운영 시스템에 대한 고찰 혹은 "위드 코로나

(With COVID-19)" 시대에서 어린이전용수영장

의 성공적인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대처방안은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 특히, 수영장업 중 공공 수

영장은 임대료 감면 등 지원이 있었으나, 민간 수영

장은 아무런 혜택 없이 각자도생하라는 식으로 외

면당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김용덕, 2021, 

1, 9), 이와 관련하여 사설 어린이전용수영장의 운영

실태와 현황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해석을 바탕으로 

한 경험적 연구가 진척되어야 할 개연성이 있다. 

2. 연구 목적

이에 본 연구는 COVID-19 시대에서 어린이전

용수영장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 시대 속에서 

어린이전용수영장 운영 관계자가 인식하는 운영 난

제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

한 어린이전용수영장 운영 개선방안을 알아본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적연구의 지적전통 중 하나인 사

례연구(case study)를 채택하였다. 사례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 특별한 사례 확인, 사례

의 복잡하고 구체적인 현상 파악, 그 현상이 나

타나게 된 이유와 상황에 대한 분석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Yin, 2017), 본 연구 주제와 목적

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주제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린이전용

수영장 대표, 지도자 등을 포함하는 운영 관계

자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 선정은 의도적 표집방법(purposeful 

sampling)을 활용하였다. 이는 특정 현상에 대한 

통찰과 발견을 목적으로 연구자가 연구 주제와 목

적과 연관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하

는 방법이다(Patton, 1990).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는 2019년 이전에 개

관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는 수영장에 한정

하여 전국 각지에서 어린이전용수영장 운영 관

계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19명을 대상으로 사

전 면담을 진행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줄 수 있고, 적극적 의사를 밝힌 

참여자로 최종 12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의 개인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으며, 연구

참여자의 성명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NO. 성명 연령 성별 직위 경력 지역

1 김태환 38세 남 강사 팀장 12년 대구

2 박준수 43세 남 대표 6년 서울

3 권영아 47세 여 대표 10년 경기

4 전유민 41세 여 직원 8년 대구

5 김서영 56세 여 대표 9년 대구

6 박성진 43세 남 강사 팀장 15년 경기

7 최진아 38세 여 강사 팀장 15년 경기

8 이종명 54세 남 대표 16년 부산

9 정경아 40세 남 총괄 팀장 14년 경북

10 박민아 44세 여 원장 20년 부산

11 권동완 53세 남 대표 8년 경북

12 전유준 45세 여 운영 팀장 10년 대구

표 1.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 연구참여자의 성명은 가명으로 처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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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

다. 최종 선정된 12명의 연구참여자와 예비면담

을 약 40분 정도 실시한 후, 본 면담의 구체적

인 범위와 내용을 작성하였다. 본 면담은 비구

조화된 면담과 반구조화된 면담을 혼용하여 실

시하였다. 본 면담은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개인당 1회 80~90분 정도, 총 1~3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면담방법은 COVID-19 사태로 인

해 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연구참여자가 편

한 시간에 진행하였다. 심층면담 시 연구자는 

연구 주제에 적합한 일관된 질문 방향 유지 및 

편견이 없는 질문 형태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

였다(Rubin & Rubin, 2011). 기본적인 면담 범

위 및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면담 범위 면담 내용

개인적 특성 성명, 성별, 연령, 경력, 직위, 지역 등

운영 난제

내부 환경적 어려움(수업상황, 차량 운행, 샤워 및 

탈의 상황, 강사 인건비 부담, 학부모 행동 대처 어려움, 

학생 행동 대처의 어려움, 성인반 운영 난제 등), 외부 

환경적 어려움(정부 지원 대책의 비형평성, 지자체 

지원의 난제, 보건소와의 소통 난제, 구청 및 시청과의 

마찰 등)

개선방안

법 제도적 환경 변화에 대한 의견 및 기대사항, 정책적 

방향의 변화 기대 및 개선방안, 수익구조의 변화 및 

모색, 수업 환경의 변화 대처 및 방안, 수업 운영의 

변화 등

표 2. 기본적인 면담 범위 및 내용

이상의 수집된 자료에 대해 Miles & Huberman

(2009)이 제시한 체계적 분석절차 3단계를 차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연속적인 코딩작업에 기

초하여 하나의 주제, 패턴, 개념, 통찰, 그리고 이해

를 생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Patton, 

2002).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감환(reduction)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면담의 전

사자료에서 적합한 내용 선택, 단순화, 요약, 변형

의 과정을 거쳤다. 둘째, 자료 전시(dispalay)단계

에서 수정된 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문제와 관

련된 진술문 및 내용을 모두 찾아내어 결과 도출을 

위해 조직하였다. 그리고 압축된 정보의 조합을 

진행하여 연구 문제에 적합한 내용에 맞는 내용 

배치를 통해 결과 도출을 위한 방향을 정하였다. 

셋째, 결과도출 및 확인단계에서 내용의 규칙성, 

패턴, 인과적 흐름을 감안하여 COVID-19 시대의 

어린이전용수영장 운영 난제와 대처방안에 대한 

의미를 결정하였다. 이상의 자료분석은 자료 수집 

과정에서부터 분석까지 일원화시키기 위해 노력

하였다. 이 분석 절차의 특징이 자료 감환, 전시, 

결론 도출과 확인 작업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적

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동성, 김영천, 

2014).

3. 자료의 진실성 및 연구의 윤리성

본 연구는 자료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

원간 검토(member checking)를 실시하였다

(Patton, 2002). 3단계에 걸친 자료분석 과정을  

연구참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결과에 대

한 부분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때, 연구참여자의 의도와 다르게 분류된 진술문 

혹은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였다. 또한, 

동료검증(peer debriefing)을 실시하였으며, 자료

수집, 분석 그리고 결과에 대해 질적 연구 전문

가(스포츠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스포츠사회

학 전공 교수 1명와 박사 2명(유소년 스포츠 관

련 전문가 및 체육시설업 관련 전문가)에게 검토

를 받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검증과정에서 오

류로 판단되는 내용의 배치 및 결과도출에 대해 

수정하였다(Lincoln & Guba, 1985).

한편, 연구의 윤리성 고려를 위해 연구참여자

에게 사전에 연구참여동의서를 PDF파일로 받았

으며, 개인적 정보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

다. 또한, 개인적으로 민감한 부분의 정보는 최

대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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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OVID-19 시대, 

어린이전용수영장의 운영 난제

1. 내부 환경적 요소: 불안감, 사면초가, 

그리고 안정적 강사 수급 위험 

1) 시설 패쇄 공포로 인한 관계자들의 불안감 
및 갈등 고조

국내 COVID-19 사태는 총 4차례에 걸친 대

유행을 일으키고 있다. 1차 유행(2020년 2월 18

일~5월 5일), 2차 유행(2020년 8월 12일~11월 

12일), 3차 유행(2020년 11월 13일~2021년 1월 

20일), 그리고 최근의 4차 유행(대략 2021년 6

월 23일~)으로 지역 별로 대규모 유행이 있었

지만, 최근에는 전국 각지의 산발적 유행을 보

이고 있다(조승한, 2021, 7, 8). 이러한 대규모 

유행으로 인해 지역별로 상이한 거리두기 단계

가 시행된 바 있으며, 거리두기 개편안도 몇 번

에 걸친 수정 발표가 있다. 이러한 현상이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휴업과 개방을 반복하게 하면

서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르는 공포와 불안감”

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최근의 수도권의 수

영장은 지속적인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좀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

었다. 

1차 유행때는 완전 유령 도시였어요.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금방 끝나겠지라고만 생각

했지,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될지 몰랐어요. 

이제는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김서영, 

56세). 

유행 초기에는 대구 지역 중심으로 일어난 

거라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지금은 수도권

에 수영장을 오픈한 게 오히려 독이 된 느낌

이예요. 지방은 운영을 하지만 여기는 계속 

못하니까(박준수, 43세).

강사, 직원 등 모든 분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도 안되는 거죠. 하루하루가 불

안하니까, 서로의 불신감도 생기고 갈등요소

만 생기기도 했어요(이종명 54세).

권연택(2021)의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초기, 

즉 COVID-19 바이러스 유행 후, 대략 1년 사

이에 실내체육시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에 약 46일정도의 휴업 및 폐쇄일의 차이가 있

었고, 이는 지역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차등적으로 적용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하였

다. 이처럼,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서의 상이한 

거리두기 단계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연구참여

자들은 언제 다시 COVID-19의 대유행이 시작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

었으며, 내부 관계자들(직원, 강사 등)도 본인과 

직장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에 싸여 있었고, 때

때로 직원 간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특

히, 직원들은 COVID-19 사태로 인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상황에서 직무 스트레스는 지

속적으로 쌓여갔으며(Tsaur & Tang, 2012), 운

영진과의 갈등도 잦을 수 밖에 없었다. 

2) 회원 급감 및 많은 직원 수에 대한 부담
어린이전용수영장의 대부분 강습이 성인반 

강습에 비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인

다. 이러한 내부적 환경을 태권도장, 합기도장 

등과 비교해보면, 수영장은 레인의 수만큼 반을 

개설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강사의 수가 필

요하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린이전용수영

장은 올 케어 시스템(All care System)을 적용한

다. 이는 학생의 집 앞에서 픽업, 탈의, 강습, 샤

워, 의류 및 헤어 케어, 그리고 집 앞까지 바래

다주는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SEO & SEO, 2020). 서비스 품질이 학생과 학

부모의 강습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조이나, 김상유, 박장근, 2021). 이러

한 업계의 분위기 상황에서,  수영 강사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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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케어 담당 직원들의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

었고,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 및 노동법 등의 영향으로 정직원을 상

당수 채용한 상태였다. 

하지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실시한 

실내체육시설 COVID-19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매출이 80%이상 감소시설이 

10.5%, 40~60% 감소 시설이 35%에 달한다고 

한다(참여연대 민생본부, 2021, 6, 17). 이러한 

상황 속에 COVID-19 사태를 맞이한 대부분의 

수영장은 직원들의 인건비 감축이 유일한 대비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강사를 내보내야 어떻

게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죠. 

제가 강사나 직원들과 대표님하고 중간의 위

치에 있다 보니,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

는 식으로 얘기해서 8명 중에 3명을 내보냈

죠. 정말 그때는 저 입장이 사면초가였던 것 

같아요(박민아, 44세).

아무래도 다른 사설 체육시설업종보다 직

원 수가 많고, 강사들은 월급도 높은 편이예

요. 어떻게든 버틸 때 까지 해보자는 식이었

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시간 지날갈 때 마다 

파트 타임 강사 한명씩 내보내고는 결국 정

직원 3명이서 모든 일을 봤어요. 운행도 나가

고, 케어도 했어야 됐죠(최진아, 38세).

보통 지도자보다 수영 강사가 기본금이 높

아요. 직원 12명인데 1명 빼고 다 정규직이예

요. 작년 말 경우에는 2.5단계라서 문 닫고, 

수입은 0원, 직원들 월급만 5천만원 정도였어

요. 최근까지 손해액만 따지면 6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다른 체육관하고 같

은 시각에서 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

입니다(권영아, 47세)  

권영아의 진술에 따르면, 연구참여자들은 타 

실내체육시설업에 비해서 수영 강사들의 높은 

기본급에 따른 부담을 지적하였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수영장 운영을 할 수 없는 시

기에 손해액이 상당히 커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강사의 높은 기본금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많은 직원 수가 더 큰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수영장과 달리, PT전문 헬스장은 소규모 인원으

로 수업이 이루어지지만, 강사의 수가 적은 관계로 

직원 감축 및 무급 휴가에 대한 압박에서 어린이전

용수영장보다 상황이 덜 심각하다고 하였다. 또한, 

수영장과 태권도장과 비교할 때, 같은 100명의 회

원을 보유하고 있어도 강사의 수는 수영장이 2~3

배 많으며, 임대료, 수도세 등을 포함하는 고정비

용이 훨씬 많다. 따라서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COVID-19 사태가 수영장 운영에 주는 타

격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3) 강사의 이탈과 수급에 대한 위험적 요소
2017년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에서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교육 의무 시행과 

2020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적

용할 것을 발표하였다(행정안전부, 2017).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수영 교육 실시 여건이 

열악하였기에 지역 내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 학교 

시설의 대안 시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실정이다(이

인엽, 한진욱, 김태형, 2019). 이로 인해 새롭게 생

긴 많은 수영장의 운영 상 입장에서는 강사 수급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강사 수급

에 있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강사들 구하기는 하늘

에 별 따기에요. 사실 월급이 다른 스포츠 종

목보다 좀 많은 편이지만, 일 자체가 힘들어

서 오래 강사 생활하는 분위기는 아니예요. 

남자의 경우에는 군대가지전에 하는 아르바

이트 개념이 크구요. 여자 강사는 정말 더 구

하기 힘들어요(박성진, 4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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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탈되자나

요. 그런데 직장이 불안하다고 판단하는 인식

이 많아서 유급 70% 월급을 줘도 이탈합니

다. 그리고 문을 다시 열어서 오라고 하면 안

온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결국 회원들도 선

생님 바뀌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요(박민

아, 44세).

지금 불안한 부분이 공공수영장이 폐쇄해서 

우리 쪽으로 많이 와 있다는 사실이예요. 임금이 

사설보다 공공이 좀 더 높고, 일도 덜 힘들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고 공공 수영장이 문열면 

전부 이탈할까 걱정입니다(김태환, 38세).

연구참여자들은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강사 

수급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첫째, COVID-19 사

태로 인한 직원 이탈이다. 많은 수영장에서 강사

들의 생활을 위해 약 70% 수준에서 유급으로 강

사의 임금을 지원해 주지만, 강사라는 직업 자체

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해서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직

원 수급의 효과성 미비이다. 기존 강사를 대체하

는 새로운 강사를 수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

원 수 유지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 다시 말해, 강사가 자주 교체되면, 초등학생 

이하가 주된 회원이라는 점에서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마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탈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셋째, 공공수영장

의 정상 운영으로 인한 강사 이탈에 대한 염려이

다. 많은 연구참여자들의 공공수영장의 장기적 

폐쇄로 인해 사설 수영장으로 일터를 옮긴 강사

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COVID-19 사

태의 안정적인 시기가 온다면, 강사들이 공공 수

영장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이 

더 큰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공공수영장의 근무 

환경과 임급 수준이 어린이전용수영장보다 좋다

는 인식이 확고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의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강사 수급에 대한 위협적 요소가 

난제로 나타났다. 

2. 외부 환경적 요소: 

고위험군 프레임과 정부지원정책의 비형평성 
 

1) 무차별적 고위험군 시설 프레임 씌우기로 
인한 2차 피해

보건복지부(2020, 3, 21)는 종교시설, 유흥시

설과 함께 실내체육시설도 15일 간 운영 중단을 

권고한 바 있으며, 줌바댄스 교습소, 탁구장 등

에서 확산된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해 스포

츠관련 시설은 가장 강력한 수준의 강제 폐쇄 

조치에 들어간 바 있다(KBS, 2020, 3, 21).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조치로 실내체육시설업이 

COVID-19 바이러스의 유행을 유발하는 고 위

험 군으로 분류되어 대중들의 기피시설이 되었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탁구장에서 확진가 많이 나왔다고, 모든 

체육시설업 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어기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고...중략...탁구장에 

비하면 우리는 공간도 엄청 넓은데에 반해, 

다 같은 체육시설이라고 무조건 다 문 닫아

라고 하는 것은 완전 마녀 사냥아닌가요?(전

유민, 41세).

실내체육시설업은 1종으로 통합되어 있잖

아요. 실내체육시설 운영금지를 한다고 해놓

고, 권투, 태권도장은 적은 인원 수는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웃기죠(박성진, 43세). 

술집은 적은 인원수면 괜찮고, 저희는 방

역수칙 잘 따라서 운동 하는 건데 이런 대책

이 형평성이 있나요? 실내체육시설에서 나온 

확진자는 1%도 안되는데, 여기가 고위험시설

이고,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되

죠(박준수, 43세). 

코로나 사태가 약 1년이 흐른, 2021년 1월, 애

초 정부는 체육도장업에 속하는 실내체육시설만 

문을 열게 하였다. 하지만, 주짓수와 킥복싱 체육

관 등은 문을 열 수 없었으며, 태권도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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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넘기 수업은 되지만 줄넘기 교실은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김세희, 2021, 1, 8). 약 2

년 동안 정부에서 실시한 실내체육시설업에 대

한 방역대책 및 제도 적용의 미숙함이 지속해서 

드러났고, 국민들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접근

을 더욱 꺼려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실은 고스란히 사업주, 지도자를 포함한 

운영 관계자들에게 가중되었던 것이다. 

연구참여자들 역시 정부의 미숙한 정책 시행

과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가 운영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미디어의 악영향으로 정부가 체육시설을 

고 위험 시설로 분류했다는 인식도 존재하였다

(권연택, 2021).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 높았던 수

도권 뿐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언론의 집

중보도가 지속해서 이어지면서 회원들의 환불 

쇄도와 연기 신청이 계속 이어졌다. 실제로, 정부

에서 고 위험 시설 프레임을  국민에게 각인시킨 

탓에 지방의 어린이전용수영장 매출도 3분의 1

로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민경환, 2021, 1, 14). 

정부와 언론의 비대칭적인 대책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의 한숨은 아직도 깊어지고 있었던 셈

이다. 

2) 실내체육시설업 지원정책의 비형평성
김헌일(2020)은 정부의 ‘5.28 대책’(문화체육

관광부, 2020)은 제한적인 금융지원이며, 소비자 

중심 지원이었기에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 중

심에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어린이전용수영장은 

운영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에서 배제당한 부분에서(장희준, 2020, 12 28) 

정책의 비형평성을 지적하였다.

처음부터 강사들의 안정적인 부분을 강조

하고 싶어서 거의 모든 강사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었어요. 다들 열심히 일했고, 즐거웠어

요. 가족같이 지내던 친구들한테 코로나 때문

에 나가라고 하기에도 힘들고, 반대로 월급을 

다 지불하자니 힘들고...중략...정부에서 지원

해준다고 해서 좋다고 했더니만 5인 이하 영

세 자영업자만 해당된다고 하니까 정말 힘들

죠(권동완, 53세).

우리 센터에는 저 이외에는 강사들이 전부 

계약직이고요. 그리고 파트타임 강사 2명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5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받았어요(정경아, 40세).

강사가 6명이고, 직원이 3명, 기사님 1명 

이렇게 있는데요. 4대 보험 들어가는 직원이 

6명이예요. 그래서 지원금을 못 받았죠. 그런

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4대 보험 들어가

는 직원에 대한 월급 보조 지원책이 있어서 

다행히 받을 수 있었어요. 인원수에 비계해서 

강사들 6개월 동안 160만원씩 보조가 되었으

니까. 이것만 봐도 정부에서는 하는 정책은 

엉터리예요(김서영, 56세).

권동완 참여자는 대부분의 직원을 정규직으

로 채용한 경우, 그리고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로부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아이러니

한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COVID-19 사태로 인

해 피해를 본 체육시설들을 지원하려 해도 지원

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나타난 것이다(김헌

일, 2020). 이러한 움직임은 실내체육시설업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갔으며, 2020년 

말과 2021년 초, 두 차례에 걸쳐 17억 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민경

환, 2021, 1, 14).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의 형평

성 문제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4대 

보험 가입을 포함하는 최소 기준을 충족한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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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임금을 최대 6개월 동안 월 160만원을 지

원하는 정책을 내놓았다(김가을, 2021, 4, 26). 

모든 종사자가 아닌 종사원 수에 비례해서 차등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설왕

설래가 있었다. 정규직 직원을 4인 이상 보유하

고 있지 않은 수영장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지원정책 발표는 수영장마다 상

이한 고용구조의 특성에 따라 일회일비할 수 밖

에 없는 현실을 초래한 것이다. 

Ⅳ.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시대, 

어린이전용수영장 운영 개선방안

1. 수영장 운영 시스템의 변화 모색: 수익구조 
개선과 새로운 대응책 강구

1) “어린이” 전용 강습이미지 탈피 및 
수익구조 다변화 

2000년 대 초반, 국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 수영장이 급증하게 되는데, 체육시설 

관련 법 테두리에서 시설 확대로 인한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2008년, 체육시설의 설

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수영장 설치 

면적 기준이 완화되면서 어린이 전용 수영장의 

수는 급증하게 된다(SEO & SEO, 2020). 대부

분의 어린이전용수영장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습하기 위한 시설로 지어진다. 하지

만, 연구참여자들은 COVID-19 시대가 지속할 

것을 감안해서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방

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구상을 했었는데요.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지만, 여성 성인 혹은 노인

분들을 위한 수업 개설도 계획했었어요. 실제로 

평일 오전과 저녁 늦은 시간에는 수영장이 비어

있으니까요. 수익 구조를 다변화시키는 게 앞으

로 필요할 것 같아요(권영아, 47세).

평일 오전에는 주부, 성인, 노인분들을 위

한 아쿠아 프로그램을 개설했어요. 그리고 성

인 수영반도 저녁 마지막 타임에 5반 개설을 

했고요. 학부모들이 자녀들은 코로나 때문에 

겁이나서 안보내지만, 성인분들은 오시더라

구요(최진아, 38세).

최진아 참여자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COVID-19 

시대에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 상당히 민감한 부분

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COVID-19 바이러스 

유행이 차츰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녀들의 

체육활동에는 다소 회의적이기에, 수영강습의 대

상과 프로그램 다변화를 통해 최소한의 수익 손실

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강습 대상을 어린이에 한정하지 

않고, 평일 새벽, 오전 타임에 성인(여성 주부 포

함), 노인, 장애인 대상으로 적극적인 모집이 필요

하다. 둘째,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수영 강습이외에

도 아쿠아 다이어트, 아쿠아 트레이닝, 수중 재활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을 다변화시켜야 수익 구조

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 뿐 아니라 다양

한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아

진다면 회원들의 장기간 운동 참여가 높아지기 때

문에(김우기, 김원기, 2014; 남인수, 2009), 수익구

조의 다변화를 통해 운영의 유연성을 키워야 한다

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2) 장기적 관점의 방역지침 대안 및 대응책 
강구

이금숙(2020, 6, 3)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물은 

COVID-19 바이러스 감염의 ‘안전지대’라고 한

다. 또한, 감염내과, 화학과 소속 전문가들은 "수영

장 물은 대부분 높은 농도의 염소(Cl)로 소독이 

되어 있기에 COVID-19 바이러스가 들어가도 대

부분 사멸하며 감염자가 몸을 담근 물에 들어가도 

감염되진 않는다" 하고 주장한 바 있다(김수진, 

2020, 5, 29). 이러한 원인은 COVID-19 바이러스

가 호흡기로 감염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라고 강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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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시작된 후, 전국의 모든 수영장은 반강제적

으로 문을 닫은 바 있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에 기피 시설이 되곤 하였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공공시설은 전국 어디

도 오픈한 곳이 없었고요, 사설의 경우에는 

정말 버티다가 오픈을 간헐적으로 하였지만, 

기존 회원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중고를 겪은 

셈이죠. 정부에서는 사람 많은 시설 중 하나

니까, 절대 가면 안된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

니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최근에 뉴스에서 물 

속은 안전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 적이 

있어서요. 앞으로 우리도 자체적으로 새로운 

방역 지침을 만들고 대응을 하려고 해요(전유

민, 43세).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되었자나요. 앞으로

도 계속 이렇게 코로나 속에서 살아남아야죠. 

우리 수영장은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손 볼려고 해요. 샤워나 탈의실 

이용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공사를 진행할려고 합니다(이종명, 54세).

 최근 온라인(on-line) 또는 어플리케이션 기

반 스포츠 강습과 홈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유행

하고 있다. 또한, 정부 12개 부처가 협업하여 

‘2021년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 사업’

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함주일, 2021). 이

러한 현상은 "위드 코로나"라는 시대적 변화 속

에서 새로운 스포츠 트랜드가 생겨나고 있는 것

이다. 이는 정부나 사업자들이 반응하는 단순히 

일회성 혹은 단기간의 양상이나 대응이 아니라

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관

점이 연구참여자들에게도 지속해서 운위되어 

왔고, 미래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크게 가지고 있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단

순히 정부의 지원 혹은 대응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전용수영장을 앞으로 정상

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

련하고자 하였다. 상기의 언론에서의 보도와 같

이, 수영장 내에서의 코로나 감염 위험성은 떨

어지며, 샤워실 또는 탈의실에서의 주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

를 통해서라도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함주일

(2021)은 향후 COVID-19 시대에서는 지속가

능하고, 안전한 스포츠 거버넌스을 구축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사설 어린이전용수영

장의 개별적인 방역 대응책 수립은 미래의 존립

을 위한 필수적인 사안일 수 밖에 없었다. 

2. 법, 제도적 환경의 변화: 법안 개정 요구 및 
정책적 진흥 방안 추진 

1)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상기 진술한 바와 같이, COVID-19 사태를 

통해 국내 실내체육시설업종의 다양성에 비해 

법적인 부분의 취약점이 나타났다. 다양한 종목

의 체육시설업이 존재하지만, 운영환경과 운영

방식은 매우 상이한 부분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

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책입안자를 

포함한 국회 관계자들은 스포츠와 관련된 국민

의 권리 뿐 아니라 운영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사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Bloyce & 

Smith, 2010).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권리 보호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체육시설업들이 크게 등록, 신고업으로 나

뉘어 지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비

슷한 시설인데도 어는 영업장은 되고, 어느 

영업장은 안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권동

완, 53세).

태권도장은 되고, 줄넘기 학원은 문 열면 

안되거든요. 도대체 기준이 없어요. 이게 법

적으로 명확하게 체육시설업이 나누어져 있

지 않아서 그렇거든요(박준수, 4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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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체육

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실내

체육시설 중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9인 

이하의 경우에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밝혔

다(고재원, 2021, 1, 7). 하지만, 많은 실내체육

시설 운영자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하였

다. 다시 말해, 체육시설업이 45개 종목으로 한 

울타리에 묶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탁삭행정(卓上行政)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이러한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행 

체육시설관련 법안의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형평성 논란을 없애

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법적인 부분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실내 

체육시설이 1개로 통합된 현행 제도를 보다 세

분화하여 그 특징에 맞게 형평성 있는 방역 지

침을 제시해야 형평성과 실효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신용진, 2021, 1, 6).  

김헌일(2020)은 현재 특정 운동 종목 유형으

로 분류한 체육시설법 제10조를 종목 유형과 더

불어 시설 공간 개념을 더하여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등록’, ‘신고’, ‘자유’ 단계의 

분류를 공간과 활동 형태에 맞추어 더욱 세분화

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렇듯, 어린이전용

수영장은 태권도장, 합기도장 등과 같이 유·아

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체육시설업

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적 개념은 타 시설과 

달리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종목의 유

형과 공간적 개념, 그리고 서비스 종류의 개념

에 따른 법의 세부적인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2) 실내체육시설의 자율적·자발적 운영 및 
책임 소재의 명확성 

연구참여자들은 실내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정부의 반강제적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

리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국가에서 세금을 이용해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식의 단기적 정책은 그 효과가 시간

이 갈수록 미비할 것이라고 하였다. 

지원금을 언제까지 이렇게 줄 수 있겠어

요? 이런 것도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더내고 덜 받는 개념인 것인데, 장지

적으로 볼 대는 전혀 담이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요(권동완, 53세).

실내체육시설의 방역지침 준수에 대한 법

적 기준을 강화하고 그 속에서 자율적으로 

운영가능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

금은 워낙 무서운 코로나이지만 앞으로는 그

렇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김서영, 56세).

김성일(2020)은 COVID-19 팬데믹은 앞으로

도 우리 사회를 지속해서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

하면서 이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대책을 마련해

야 한다고 강변한 바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율성 재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학술적 견해는 연구참여자의 인식과도 상당수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 단순히, 수영장 운영에 

대한 제한과 지원금 부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운영에 대한 세부 지침의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현재도 실시하고 있는 

COVID-19 확산 대비 세부지침 (출입 명부 작

성, 발열 체크 및 대여용품 제공 금지, 실외와 연

결된 환풍시설 상시 가동 등)에 대한 내용을 지

자체 차원에서 설정한 후, 실내체육시설의 운영

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히 필요하

다는 것이다. 물론 자율적 운영에 대한 책임소재 

또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연구참여자들이 수영장을 정상적으로 운

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타산지석(他山之石): 보건복지부 금연정책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서 ‘담배와의 거리두

기’ 편을 전국적으로 광고를 내보내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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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상한 ”담배는 노답(No答), 지금 노담(No

담배)“의 성과를 거두었다(보건복지부, 2021, 3, 

30). 이러한 성과를 단순하게 판단한다면 오산

이다. 담배관련 광고는 담배의 유해성을 국민에

게 인식시킴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취

지를 담은 공적 광고이다. 이를 체육, 스포츠와 

대비시켜 볼 때, 전혀 어색함이 없는 광고가 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필히 심사숙고해

야 할 대목이라 판단된다. 

보건복지부의 금연정책은 1995년 국민건강 

증진법 제정에 따라 시행되었고,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은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김진실, 강

수정, 김대진, 최인영, 최병선,  2018). 다시 말

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금연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

책적 방향이 어린이전용수영장을 포함한 모든 

실내체육시설업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보건소에서 금연하라고 지원해주잖아요. 

우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민간 기업하고 협

업도 해야하는 것이죠. 우리도 국민들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 중 하나 아닌가요? (정경아, 

40세)

운동을 장려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에 혜택

을 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나 청소년, 노인 등이 운동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권동완, 53세)

연구참여자들은 미래 COVID-19 사태 속에

서 실내체육시설업의 존폐를 위해 보건복지부

에서 실시하는 금연 클리닉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민간 기업과의 협업이

라는 측면에서 어린이전용수영장은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체육시설업이

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안정적인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독일의 경우, 스포츠클

럽에 참여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전원재, 임수원, 2017). 이러한 국가 혹은 

지자체의 정책적 보완은 어린이전용수영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업의 안정적 성장에 큰 도

움이 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COVID-19 시대에서 어린이전용

수영장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위드 

코로나(With COVID-19)"를 대비할 수 있는 운

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의 지적전통 중 하나인 사례연구

(case study)를 채택하였다. 의도적 표집방법

(purposeful sampling)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 

최종적으로 10명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심

층면담을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비구조화된 면

담과 반구조화된 면담을 혼용하였다. 수집된 자

료는 Miles & Huberman(2009)이 제시한 체계

적 분석절차 3단계를 차용해 분석하였다. 자료

의 진실성 검증은 구성원간 검토(member 

checking)와 동료검증(peer debriefing)을 통해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토대로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 시대, 어린이전용수영장의 

운영 난제는 내부 환경적 요소와 외부 환경적 

요소로 나타났다. 내부 환경적 요소는 시설 패

쇄 공포로 인한 관계자들의 불안감 및 갈등 고

조, 회원 급감 및 많은 직원 수에 대한 부담, 강

사의 이탈과 수급에 대한 위험적 요소의 주제어

가 도출되었다. 또한, 외부 환경적 요소는 무차

별적 고위험군 시설 프레임 씌우기로 인한 2차 

피해와 실내체육시설업 지원정책의 비형평성의 

테마로 나타났다. 

둘째,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시대, 

어린이전용수영장 운영 개선방안은 수영장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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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시스템의 변화 모색과 법, 제도적 환경의 변

화의 차원이 나타났다. 수영장 운영 시스템의 

변화 모색은 “어린이” 전용 강습이미지 탈피 및 

수익구조 다변화과 장기적 관점의 방역지침 대

안 및 대응책 강구의 테마로 나타났다. 법, 제도

적 환경의 변화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실내체육시설의 자율적·자발적 운

영 및 책임 소재의 명확성, 그리고 타산지석(他

山之石): 보건복지부 금연정책의 주제어가 도출

되었다. 

2017년 어린이전용수영장은 국세청으로부터 

일반 학원과 같이 면세사업자로 인정되어 수익

성 증가와 함께 서울, 경기를 비롯해 전국적으

로 확산되었다(SEO & SEO, 2020). 이러한 분

위기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 

내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사

업장 수가 많아졌다. 유·아동, 초등학생, 그리고 

청소년들이 주된 고객이 되는 어린이전용수영

장의 확산은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요소의 발달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 있다(Pan, 2010). 

앞으로 맞이할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는 스포

츠 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신체활

동의 기본 조건은 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린

이전용수영장의 운영 활성화는 어린이들의 신

체활동과 건강증진에 필수적이 요소이기 때문

에 다양한 관점의 변화를 모색하여야 하며, 

COVID-19 바이러스와 적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

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전용수영장의 

내부적 환경 및 운영 방향에 대한 개선방안이 

도출되었으며, 외부적 환경에서는 지자체, 문체

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 변

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어린이전용수영

장의 운영 관계자에 한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실

시하였다. 이에 다양한 실내체육시설업 관계자

를 토대로 COVID-19 시대 속 운영 난제 및 개

선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질적연구

와 양적연구의 다각적인 관점에서 시도될 필요

성이 있다. 둘째, 모든 세계가 처음으로 맞이하

는 COVID-19 팬데믹 속에서 수많은 부분에서 

법적, 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체육

계, 스포츠계도 당연지사일 것이다. 이 연구를 

토대로 실내체육시설과 관련된 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델파이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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