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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vid-19 pandemic is having an unprecedented impact upon human-beings’ daily live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individual experiences due to the shut-down of a tennis club cour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ith which tennis club members faced. This study also attempted to identify 

challenges and constraints in performing active leisure activ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ithin the 

frameworks of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Using constructivist grounded theory, 18 participants took part 

in this study. The findings indicated seven main themes: (a) reduction of close human relationships, (b) 

increase of excessive stress, (c) reduction of flow in performing job-related tasks, (d) reduction of pleasure 

in daily lives, (e) increase of physical problem, (f) increase of sedentary leisure activities, and (g) reduction of 

leisure satisfaction. It appeared that these negative life changes derived from the shut-down of a tennis club 

court can be ameliorated and modified depending upon each individual's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and 

repertoire of serious leisure, which are associated with his/her leisure satisfaction and perceived health in the 

Covid-19 crisi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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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구촌을 혼돈과 두려움으로 몰아넣은 코로

나19는 전 세계의 경제, 사회, 문화, 무역, 관광, 

외교뿐 아니라 국내의 의료, 교육, 상거래, 사회

문화, 보건, 여가문화 등 삶 전반에 걸쳐 큰 변화

를 야기시켰다(김보영, 2021; Bond, Widdop, 

Cockayne, & Parnell, 2020; Trzebinski, Cabanski, 

& Czarnecka, 2020). 코로나19 감염병의 위험성과 

확산에 대한 위험인지에 따른 스트레스는 건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는 대처능력을 여가를 통해 키울 필요가 있다

(사혜지, 이원상, 이봉규, 2021; 윤지인, 한진욱, 

이지원, 2021). 

인류의 여가라이프스타일 역시 코로나19 위

험성의 인지뿐 아니라 여가 및 스포츠 시설의 

폐쇄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신체

활동적인 여가참여는 줄고, 피동적이며 비활동

적인 여가활동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박광호, 이승연, 김진원, 2020; Papaioannou, 

Schinke, Chang, Kim, & Duda, 2020; Yamada et 

al., 2020).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2021)

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2.5단계로 적용되던 시기

에 한국인과 외국인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설문

을 실시하였다. 응답자 중 한국인 85.9%(n=234)

와 외국인 91.6%(n=225)가 영화 및 드라마 시청

과 같은 비활동적인 여가활동을 가장 많이 즐긴

다고 응답하였다.

신체활동적인 여가활동은 인간에게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인간관계 증진(Stebbins, 2018), 스

트레스 해소(Coleman & Iso-Ahola, 1993), 자기

표현(Iwasaki, 2017), 성취감 및 유능감 인지(Wang, 

2017)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테니스는 이

용자들에게 근력(박석, 정석현, 김태영, 2006), 

심폐지구력(한원형, 고영찬, 김석훈, 김영표, 2015), 

삶의 질(Lee, Lee, & Lee, 2020)에 긍정적인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를 통해 나타났

다. 테니스코트는 건강뿐 아니라 삶의 행복을 

제공하는 놀이공간으로써 테니스라는 공통분모

를 통해 특이한 정체성을 구축하는 사회적 문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Kim, Kim, Lim, & 

Park, 2018). 이러한 맥락에서, 이원희, 정연성, 

공성배, 김원경(2009)은 테니스 동호인들의 몰

입경험이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박세혁(2008)은 테니스

동호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여가만

족도에 차이를 보이며, 여가만족도는 생활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하였다. 정

대조, 이민석, 이철원(2020)은 중장년과 노년기

의 테니스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서, 건강관심도는 여가열정에 영향을 미치며, 

여가열정은 생활만족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테니스장 폐쇄나 이용 제한 

행정조치는 테니스동호인들의 여가경험 제약요

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코로나 방역단계가 높

아질수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강화된 규제

로 인해 사람들은 제약의 강도를 더 높게 인지

하게 될 것이다. 테니스를 통해 혜택을 누리던 

이용자들이 개인적 혹은 환경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개

인의 여가와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여가제

약이란 “여가에 참가하거나 여가를 즐기는 데 

방해를 느끼는 인지적 요인"(Jackson, 1993, 

p.273)을 뜻한다. 여가제약은 개인의 여가 경험

과 만족감을 제한하는 요인을 의미하므로(Chen, 

2019), 테니스 동호인들의 경우도 테니스 활동

에 제약을 인지하게 될 때 즐거움이나 여가만족

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Jackson, Crawford, & Godbey(1993)는 여가

제약요인을 구조적제약(structural constraint), 

내재적제약(intrapersonal constraint), 대인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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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interpersonal constraint)으로 구성된 개념이

라고 주장하였다. 구조적제약은 여가 참여와 경

험을 제약하는 외적요인으로써 시설, 교통, 날

씨, 가족생애주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포함

된다. 내재적제약은 열등의식, 불안감, 피해의

식, 내향성, 우울감과 같은 개인의 심리 상태에 

의해 인지되는 주관적 제약요인을 의미한다. 대

인적제약은 여가를 경험하는 데 있어 대인관계 

때문에 겪게 되는 제약을 의미한다. 여가활동의 

특성, 참가자의 특성, 그리고 외부환경에 따라

서 여가제약을 상이하게 인지하게 됨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다(Huang, Lai, & Huang, 

2019; Raymore, Godbey, & Crawford, 1994). 

여가에 참가하여 만족된 여가를 누리기 위해 

여가제약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여가제약협상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이라고 한다(Mueller, 

Landon, & Graefe. 2019). 여가제약협상은 자전거

라이더(김남희, 최윤의, 오치옥, 2019), 골프참여

자(김영준, 2014), 자원봉사자(남을순, 2018), 결혼

이주여성(송화영, 이영안, 강영애, 2020) 등을 대상

으로 다양하게 연구되어져 왔다. Jackson et al.(1993)

은 여가제약의 위계적모델(the hierachic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을 제시하며, 일반적으로 여

가에 참가하는 데 있어 내재적제약, 대인적제약, 

구조적제약 순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하였다. 

즉, 자신이 인지하는 심리적 불안, 자신감, 여가능

력 같은 내제적제약을 극복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테니스 참가에 대한 욕구가 강

하고 실천적 극복 의지가 높을수록 어려운 구조적 

혹은 사회적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테니스를 즐기

며 참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Jung et al., 

2016). 테니스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동호인들은 

단순히 여가제약을 인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러한 제약을 극복하는 협상능력이 높기 때문에 참

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가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다양한 여가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여가능력(leisurability)

이 필요하다. 이는 어떤 여가활동에 전문적으로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진지한여가(serious 

leisure)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양한 대상으

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 진지한여가 참가자들의 주

관적 건강이나 행복감이 높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Jeong, Choi, & Ahn, 2020; Kim, Kim, Henderson, 

Han, & Park, 2016). 즉, 테니스동호인들은 테니스

를 진지한여가로 참여하며 건강과 행복을 높이 경

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박세혁(2020)은 여가능력이 높다는 것은 진지

하게 여가를 즐길 줄 알 뿐 아니라, 여가를 즐

길 수 있는 여가활동의 종목이 다양하여 삶에서 

전반적인 여가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Iso-Ahola와 

Weissinger(1987)는 개인이 여가시간에 할 수 

있는 여가활동 종목의 수를 의미하는 여가레퍼

토리(leisure repertoire)가 여가만족과 삶의 만족

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여

가레퍼토리는 여가만족이나 심리적인 안녕감과

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에, 우울감, 

여가제약, 여가권태와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

다는 것이다(하제연, 김준, 2014; Dupuis & 

Smale, 1995; Lee, Chung, & Park, 2016). 

각 개인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건강을 잃거나 

사망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여가활동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심리적 

건강과 삶의 질의 저하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회적 거

리두기는 감염병 차단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

나, 신체활동 감소로 인한 우울증, 외로움, 불안, 

공황장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다(고광욱, 2020). 따라서, 예기치 못한 부정적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개인적으로는 최적의 여

가능력을 배양하며, 정책 및 행정 측면에서는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테니스장이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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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테니스동호인들에게 어떤 삶의 변화

가 일어났는지 분석함으로써, 일상에서 여가제

약을 극복하며 여가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하는데 주목적을 두었다. 또한, 진지

한여가로 오로지 테니스밖에 모른 동호인의 경

우, 코로나19 상황에서 테니스코트 폐쇄가 삶

에 얼마나 크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테니스장 폐쇄로 인해 테

니스동호회 회원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대학의 테

니스코트를 이용하고 있는 교수테니스동호회 회

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대상은 유목적적표집(purposeful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참가자는 교수테니

스회 회원으로서 최소 5년 이상 활동을 하고, 일주

일에 평균 2회 이상 꾸준히 치며, 본교의 테니스코

트 폐쇄 기간 동안에 다른 테니스장에서 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여가활동 중 테니스를 가장 즐긴다고 

하는 교수테니스회 회원들로 한정하였다(은퇴 교

수 2인 포함). 교수테니스동호회에는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총 38명의 남성 교수로 구성되어 있으

며, 본 연구의 기준에 해당되는 교수테니스회 회원 

18명만이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56.1세이며, 테니스동아리 참여기간

은 14.7년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모두

는 테니스코트가 폐쇄되기 전에 매주 2~4회 테니

스를 꾸준히 치던 동호인들이다. 개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No. 성명 나이
테니스동아리 

참여 기간

1 교수A 54 13

2 교수B 47 9

3 교수C 62 25

4 교수D 55 13

5 교수E 51 7

6 교수F 47 15

7 교수G 66 22

8 교수H 58 7

9 교수I 59 16

10 교수J 66 21

11 교수K 61 17

12 교수L 53 15

13 교수M 51 12

14 교수N 54 9

15 교수O 51 12

15 교수P 60 15

17 교수Q 63 23

18 교수R 53 13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2. 자료수집 방법

면접은 주로 전화 혹은 대면 심층면담

(in-depth interview)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면

접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여 전사하

였다. 카톡대화와 이메일로도 자료를 수집하였

으며, 다른 회원들의 의견에 아이디어를 얻어 

자신의 의견을 더할 수 있도록 눈덩이 효과를 

유도하였다. 참여자의 신분이나 개인정보가 노

출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였다. 인터뷰는 반

구조화된 인터뷰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면담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보충

적인 질문을 추가시켜 나갔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1월 11일부터 24일까지이다. 코로나19 

2.5단계가 발동되어 해당 대학교의 테니스코트

가 폐쇄된 후 4주 후부터 심층면담이 실시되었

다. 면담시간은 연구참여자에 따라 3분-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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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소요되었으며, 1인당 1회에서 4회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얻어진 자료에 

대해 텍스트분석(textu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과정에서 연구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사

용한 분석방법은 Patton(2002)의 영역분석(domain 

analysis)과 분류분석(taxonomic analysis) 방법이

었다. 첫 번째 과정에서는 면담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전사작업이었다. 전사한 자료는 주제별로 

표시하고 범주화하는 코딩을 실시하여 코드북을 

작성하였다. 또한, 연구문제와의 연관성을 파악

하여 큰 주제를 하위범주로 구분하였다. 공통된 

주제의 요소들을 분류한 후, 연구주제에 부합하

는 이야기들을 추려내며 맥락의 이야기들을 함께 

묶어내었다.

4. 연구의 윤리성 및 진실성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연구수행에 앞서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 허락을 

받았다. 연구참여자들에게는 개인적인 프라이버

시가 침해받지 않도록 익명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됨을 알려주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질적연구는 

결과의 일반화를 지향하는 객관성을 중시하기보

다는 분석의 과정과 결과의 진실성과 타당성이 강

조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각도검증법(triagulation)

을 통해 자료의 진실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자료 

해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보완하였다. 다각도검증법은 연구참여자와 관련

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다(Creswell, 2009). 또한, 연구자의 편향을 방지하

고 연구내용 분석 및 해석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3명의 여가학 전공 박사와 교수들에게 연구자료분

석 결과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peer debriefing). 연

구참여자들에게 수집된 자료 해석 결과를 다시 연

구참여자들에게 확인하는 검토(member check)도 

진행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면서 부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의문점이 생기면 연구참여자들에게 

추가적인 면담을 통해 명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

다(McCracken, 1988; Park & Kim, 2018). 특히, 

본 연구의 연구자는 참여자들과 함께 테니스를 

5-20년 이상 함께 쳐온 동료 교수이기 때문에 친밀

한 관계(rapport)가 형성되어 있어 보다 진솔하고 

깊이 있는 진술 내용을 끌어낼 수 있었다. 

Ⅲ. 연구결과 

코로나19로 인한 테니스장의 폐쇄는 동호인

들의 구조적제약, 내재적제약, 대인적제약에 결

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약

이 교수테니스동호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심층면담과 귀납

적 내용분석을 통해 면담내용은 크게 4개의 상

위범주로 분류되었다: 친밀한 인간관계의 감소, 

심리적 문제, 신체적 건강의 문제, 여가시간 활

용 문제. 상위범주 중 심리적 문제는 스트레스

의 증가, 업무 몰입의 저하, 삶의 즐거움 감소로 

세분되고, 여가시간 활용 문제는 비활동적 여가

활동의 증가와 여가만족의 감소로 재분류되어 

전체 7개의 하위범주로 설정하였다.

1. 친밀한 인간관계의 감소
 

테니스동아리를 통해 구축해온 친밀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삶의 즐거움이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니스동호회에서 회

원들은 테니스를 치면서 서로 웃고, 이야기 나

누고, 감정을 교감하며, 전략을 세워 게임을 하

고, 대회에 참가하여 함께 응원하며, 눈을 함께 

치우는 등 추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친밀

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온 것에 대한 좋은 추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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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었다. 물론, 테니스동호회를 통해 쌓는 

인간관계는 단순히 테니스코트에서만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라, 테니스를 친 후 뒤풀이를 하거

나 교수테니스 대회에 함께 참가하며 더욱 공고

해진다고 답변하였다. 식사, 다과, 술자리에서 

테니스경기에 대한 후담뿐 아니라 업무나 일상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테니스코트 폐쇄로 인해 박

탈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과의 교수님을 연구실 복도에서 만나

서 학과나 프로젝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와 코트에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

누며 깔깔대며 웃을 때는 인관관계의 질이 

다르지요. 저는 부상으로 테니스를 못 치게 

된 적이 있을 때에도, 그냥 교수님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테니스 치는 것을 보러 나오곤 

했으니까요. (교수O)

저는 테니스도 좋지만, 테니스 이후에 이

루어지는 자리! 그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요. 운동 자체도 재미있기는 한데 그거보다는 

사람들 만나고 같이 어울리고 하는 것을 좋

아하죠. 테니스에서 느끼는 것도 재미있지만 

같이 끝나고 커피나 빵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면 친근감을 더 느끼게 되죠. 가족들보다 

테니스회원들과 더 많은 시간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교수L)

같이 운동하고 땀 흘리고 밥 먹고 커피 마

시니까 좋아지는 거죠. (중략) 친해지려면 목

욕을 같이하거나 밥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

런데 전국교수테니스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도 가고 전라도도 가니까 같이 자면서 

더 편해지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교수A)

순수하고 편하게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코트가 폐쇄되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테니스회에서는 사소한 이야기

를 하면서 관계가 더 좋아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치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일 수도 있

지만요. (교수 D)

나이조차도 상관없이 그냥 사람으로 편하

게 만나는 느낌이에요. 인간 냄새가 나서 좋

아요... 일로 만나면 동료 교수님들과 그런 관

계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교수R)

전국교수테니스대회에 참가했을 때의 기억

이 나네요. 경기를 뛰고 나서 좋은 결과가 나왔

을 때 같이 환호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도 웃으면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교수님들이 감사했었습니다. (교수F)

테니스를 치며 구축했던 긍정적인 인간관계

가 테니스장 폐쇄로 인해 침해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테니스장 폐쇄로 인해 테니스를 통해 

친밀하고 편안한 인간관계를 만들거나 유지할 

수 있었던 기회가 대폭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되

었다고 연구참여자들은 실망 섞인 회포를 풀어

내었다.   

2. 신체적 건강의 문제 발생

연구참여자들은 주로 중장년과 노년기에 있

는 교수들이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 건강을 위해 테니스를 치던 연구참여자

들은 테니스장 폐쇄로 못 치게 됨에 따라 체중

이나 혈압이 높아지는 등의 건강 이상을 호소하

였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건강 회복, 유

지, 증진을 위해 테니스를 친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테니스를 칠 수 없으니 정적인 것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일 앉아서 컴퓨터와 스마트

폰을 보고 있으니 눈도 나빠지고 정신 건강도 

나빠지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중략) 테니스

를 치면 땀도 흘리고, 땀 흘리고 나서 샤워하면 

활력이 넘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 하니 

몸이 찌뿌둥뚱하네요. (교수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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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보기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운동량이 확 

떨어졌어요. 혈압 수치도 올라갔어요. (중략) 

체력도 전체적으로 안 좋아진 거죠. 그것 때

문에 심리적으로 우울해지기도 하고, 육체적

으로 약간 둔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교수B)

운동을 안 하니까 두통도 생기는 것 같고, 

운동 안 하고 앉아만 있으니까 소화도 안 되

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래서 불만도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 근육이 잘 뭉쳐요. (중략) 목

운동하고 나면 숙면을 하는데 요즈음은 숙면

을 못 해요. 중간에 자주 깨요. 운동을 안 하

니까... (교수P)

체력도 그렇고 몸이 다 안 좋아졌어요. 저

는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운동을 안 하면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을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 운동할 때는 가끔 약을 안 

먹었습니다. 약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조금씩 걸러서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계속 먹고 있죠. 날마다. (교수M)

테니스를 못 치니까 몸이 오히려 더 피곤

해요. 밤에 더 피곤하고 잠도 잘 안와요. 저

는 관절이 강한 편이 아니어서 관절 부분이 

조금 약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무릎이나 무릎 

주위가 테니스를 치면 주변 근육이 받쳐주니

까 통증이나 욱신거림 이런 게 없는데, 무릎

이나 이런 데를 못 받쳐주니까 약간 흔들거

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교수F)

살이 쪄서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약간 장

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규칙적으로 운동

을 해야지 화장실을 가는데 이게 큰 고민이

에요. 화장실 못 가는 게. 밸런스가 무너지니

까요. (교수H)

위의 면담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구참여

자들은 건강 유지와 관리 측면에서 테니스를 쳐

왔으나, 테니스를 칠 수 없게 되어 건강에 문제

가 생기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목적으로 

테니스를 치는 회원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테니스를 통해 통증,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치

료하며 체력을 향상시켜 왔으나, 테니스장이 폐

쇄되어 건강과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

였다.

3. 스트레스의 증가

연구참여자들은 테니스를 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왔으나 테니스장이 폐쇄되어 스트레

스 지수가 높아졌다고 토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연

구나 강의로 받게 되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테니

스를 통해 해소함으로써 정신 건강을 유지하거

나 회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테니스장이 셧다운 돼서 계속 2주째 테니

스를 하지 못하다가 또다시 연장되니까 실망

감과 스트레스가 따따블 됐어요. 테니스를 치

지 못하니까 몸이 찌뿌둥하고 생활이 단조롭

고 삶의 질도 뚝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중

략) 왠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빠진 느낌이고 

개운한 맛이 없습니다. 괜히 기분이 안 좋다

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A)

테니스공을 세게 쳤을 때 소리를 들으면서

도 스트레스가 풀렸죠. “팅”하고 때리는 느낌

이요. 그런데 그런 느낌을 이제 느낄 수 없게 

된 거죠. 게임을 하며 예기치 못했던 역전의 

순간이나 순간순간의 재미난 랠리 그리고 조

크들로 쌓인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었는데... 

그때가 생각나고 그립군요. (교수L)

테니스를 칠 수 없으니 조금 다운되는 느

낌이에요. 우울증의 우울은 아니고 운동으로 

인해서 기분 좋고 즐겁고 그랬던 마음이 없

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우울함이에요. 코

로나블루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깔려있어

서 그런 것 같기도 하구요. (교수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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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회원들은 테니스를 매개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연구참여자들

은 테니스를 칠 수 없어 테니스를 치며 느낄 수 

있었던 쾌감을 느낄 수 없게 되어 기분이 가라앉고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테니

스장 폐쇄로 인한 구조적인 여가제약은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게 됨을 알 수 있다.

4. 업무 몰입의 저하

본 연구에 참여한 교수테니스회 일부 동호인들

은 테니스를 순수하고 진지하게 즐기며 몰입한다

는 감정을 표현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테니스를 

즐기며 몰입했기 때문에 교수로서 교육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었는데, 테니스를 못 치게 되어 일에 

몰입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테니스를 못 치게 되어, 연구나 강의 

준비에 집중력과 몰입이 떨어져 업무성과가 오히

려 떨어진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테니스를 치면 시간이 어떻게 재미있게 빨

리 가든지... 모든 걸 잊고 빨려 들어가서 시

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중략) 그런데 요즈

음은 시간이 빨리 가긴 가는데 테니스 칠 때

처럼 재미있게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잡

생각도 많아지구요. (교수D)

운동을 좀 해줘야 일에 집중도 잘 되고 그

러는데... 딴생각도 더 하게 되요. 연구하는 

데 있어서 결과도 더 잘 안 나와요. 확 몰아

쳐서 하는 추진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대략 

30%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M)

랠리가 계속되고 (공이) 잘 맞으면 거기에 

푹 빠져들게 돼요. 랠리에 집중하게 되니까 

다른 잡생각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무거웠던 업무에 관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거죠. 쉼이 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

까 생활에 활력이 떨어지고, 루즈해지고, 일

에 집중도 잘 되지 않는 기분이예요. (교수F)

테니스를 치면 시간을 많이 뺏겨서 아웃풋

이 적게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테니

스를 치지 않는 시간에, 테니스를 치지 않는 

시간만큼 일하지는 않아요. 다른 걸 많이 하

게 돼요.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 시간이 많

아지고 그냥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고, 무기

력해지니까 집중이 잘  안돼요 (교수I)

테니스장 폐쇄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무료

하게 시간을 보내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삶이 

전체적으로 단조롭고 무료해진다고 하였다. 여

가시간에 테니스에 집중하고 몰입하게 됨으로

써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며 업무에 더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여가

로 즐기는 테니스에 몰입도가 높을 때 업무에 

대한 몰입도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5. 삶의 즐거움 감소

연구참여자들은 테니스를 치는 주된 동기로 

즐거움을 꼽았다. 테니스장의 폐쇄로 테니스동

호인들은 삶에서 구조적으로 자신들이 자발적

으로 추구할 수 있는 즐거움의 원천이 봉쇄되어 

삶에서 재미가 상실되었음을 호소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게임 그 자체에서의 즐거움, 게임 

전이나 후의 대화, 기술 습득 및 실력 향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게 되어 삶이 무료해졌음을 

시사하였다. 

상대방을 역동작에 걸리게 하는 것, 볼이 

떴을 때 스매싱으로 내리꽂을 때의 쾌감! 스

트로크를 세게 쳤을 때 잘 들어가서 상대방

이 받지 못하면 굉장한 쾌감을 느끼죠. 그런

데 이런 즐거움이 사라져서 일상생활이 무미

건조해졌어요. (교수L)

상대마다 약간 다르게 접근해야 하고 전략

을 짜야 하고 중간에 바꾸기도 하고 상대별 

공략법이 각기 다르다는 게 재미있지요. 센 

팀을 만났을 때 이기면 굉장히 기분이 더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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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지요. 전술적인 이야기도 하고, 상대방의 

약점과 강점을 분석하면서 깔깔대고 웃는 시

간이 마냥 즐거웠지요. (교수R)

실력이 느니까 기분이 좋고, 조금씩 기술

을 배워가니까 성취감도 생기고요. 아슬아슬

한 게임에서 극적으로 제가 끝내기로 이기면 

정말 짜릿했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기분

이 이것 때문에 좋을 정도였으니까요. 이야깃

거리가 빈곤해지고 일상에 소소한 재미가 없

어졌네요. (교수E)

게임을 하기 전에 승부를 예측하는 것도 

재미가 있었지만, 복기도 재미있었어요. 누가 

누구와 한 팀이 돼서 어느 팀하고 게임을 하

며 게임의 승부가 어떻게 날까? 하는 이야기

만으로도 2~3시간 후딱 갔지요. 점심식사하

려고 만나서 먹고 헤어질 때까지 모두 테니

스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요. 

(교수H)

테니스동아리에서 직장 동료들과 테니스를 

통해 즐거움을 높이 인지할수록 삶에서의 행복

감을 높이 인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양

한 기술을 익히며 게임의 묘미를 즐기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테니스가 대화의 소재가 되며, 이런 대화의 재

미는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삶의 만족에 직접 혹

은 간접으로 영향을 끼치게 됨을 알 수 있다. 

6. 신체활동적 여가활동의 감소

연구참여자들은 테니스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대부분의 여가시간에 TV나 유튜브를 시청하

거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수영이나 웨이트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실내스포츠시설도 폐쇄되어 신체활동

적인 여가활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피동적

이며 비활동적인 여가활동으로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 가게 되면 누워서 TV를 틀게 되지요. 

채널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보다가 스마트폰

으로 동시에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지요. 

잠이 오면 자고... 심심하면 주전부리도 하다

가 머리가 띵하면 아파트 주변을 한 번 빙돌

고 오는 게 일상으로 바뀌었네요. (교수M)

옛날에는 테니스와 헬스를 번갈아 가며 했

는데, 요즈음은 둘 다 못하니 좀이 쑤시지요. 

특별히 할 게 없으니 자연히 스마트폰에 손

이 가고, 페이스북을 뒤적이고, 유튜브를 한

참 보면 하루가 금방 가지요. (교수P)

못 읽었던 소설과 수필을 읽는 시간이 조

금 늘었어요. 아이들 공부도 봐주고... 집안일

을 돕기도 하면서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역시 몸을 움직이는 활

동을 많이 하지 않으니 머리가 맑지 않고 몸

도 뻐근한 기분입니다. (교수B)

여가시간을 신체활동적인 여가활동보다도 비

활동적인 여가로 채우고 있음이 드러났다.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테니스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

게 되어 주로 피동적이며 비활동적인 여가로 시

간을 보낸다고 하였다. 이는 테니스를 치지 못

하게 됨에 따라 신체활동적인 여가를 못하게 되

고, 결국 체력의 저하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오

랜 시간 피동적으로 인터넷서핑이나 스마트폰 

게임을 즐긴다면 신체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물론, 일부 연구참

여자들은 가족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더 많이 

갖거나 책을 읽으며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는 건

설적이며 정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7. 여가만족도 저하

연구참여자들은 테니스장 폐쇄로 테니스로부

터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대체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이 없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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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테니스를 치며 얻을 수 있었던 만족감을 다

른 여가활동을 통해 그만큼 얻을 수 있다면 대

체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 테니스만큼 

만족을 줄 수 있는 여가활동을 즐길 수 없다면 

대체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참

여자들은 테니스장 폐쇄로 인해 테니스를 통해 

얻을 수 없게 된 여가만족감을 마땅히 대체할 

여가활동을 즐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요즈음 등산을 가끔 하는데 테니스만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니스는 여러 사

람이 같이하고 웃고 떠들고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등산은 자기와의 싸움이고 일행

이 같이 가도 느낌이 다르죠. 막상 정상에 올

라가면 좋은데 올라가고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든 점이 있어요. (교수P) 

저는 테니스를 못 하게 되어 집에서 자전

거 운동을 해요. 그런데 테니스만큼 재미가 

없어서 오래 하지 않게 돼요... (중략) 테니스

만큼 내가 진짜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여가활

동도 없어요. 테니스 유튜브도 많이 보고, 레

슨도 받고, 건강보조식품도 자주 먹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운동이 별로 재미가 없

어요 (교수G)

저는 자전거를 조금 타거든요. 테니스 대

신에 자전거를 조금 타는데, 테니스에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희열이나 즐거움을 자전거에

서 얻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에서는 

운동을 한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테니스에  약간 중독성이 있는데 자전거로는 

대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N)

예전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었는데 콜레

스테롤이 안 좋아서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

는데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그만두게 되었

어요. 그런데 테니스는 상대방이 있고 움직이

면서 치는 거니까 상당히 어렵고 배움에 끝

이 없다는 게 재밌어요. 땀을 다른 운동보다 

많이 흘리고요. (교수I)

저는 수영하고 테니스를 좋아하지요. 하지

만 주로 테니스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테니

스를 더 좋아하지요. 수영을 할 때는 누구랑 

대화하진 않는데 테니스는 치면서도 그렇고 

기다리면서도 대화를 많이 하고 하니까 재미

가 있어요. 삭막한 세상에 술자리 이외에 대

화할 기회가 없는데... 제게는 다른 어떤 스포

츠보다도 최고인 것 같아요. (교수B)

여가활동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갖

춤으로써 테니스 대신 대체할 여가활동이 있다

면, 다른 여가활동을 통해 여가만족도를 높이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어떤 여가활동보다도 테

니스에 진지하게 빠져 있어서 다른 대체여가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여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니스를 

치며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테니스장 폐쇄로 

인해 만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만큼

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제공해줄 수 있는 다른 

대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Ⅳ. 논의

코로나19뿐 아니라 더 강력하고 무서운 감염

병이 또다시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오래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테니스장이 폐쇄됨으로써 테

니스동호인들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발생하였

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석하는데 주목적을 

두었다. 또한, 코로나가 위협하는 일상에서 여

가제약을 극복하며 건강하게 여가만족도를 극

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은 테니스장이 폐쇄

되기 전까지는 테니스를 진지한여가로 즐기며 

높은 주관적 건강과 여가만족감을 누렸지만, 정

부와 학교 당국의 방역행정조치로 인한 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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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폐쇄기간에는 낮은 주관적 건강과 여가만족

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테니스만

을 진지한여가로 즐기는 테니스동호인의 경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진지한여가를 즐기지 않

는 사람들보다 주관적 건강과 행복감을 더 높이 

경험할 수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환경적 위

기 상황에서 테니스를 못 치게 될 때는 일반인

들보다 오히려 행복감이 더 떨어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

황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

는 진지한여가를 두 개 이상 보유하게 된다면, 

조화로운 여가라이프스타일을 구축하여 행복감

과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테니스동호인들은 Stebbins(1992)

가 제시한 진지한여가의 특성 6가지를 갖추었다

고 판단된다. 첫째, 진지한여가로 테니스를 즐

기는 연구참여자들은 테니스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레슨을 받거나 라켓을 구입하는 등 시간과 

재정적 투자를 아낌없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테니스동호인들은 테니스를 치는데 장애

가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테니스동호인들은 바쁜 강의와 연구 시간을 쪼

개어 테니스를 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셋

째, 테니스동호인들은 교내대회나 전국대회에 

참가하며 다양한 성취를 경험하며 테니스 경력

을 쌓아간다. 넷째, 테니스동호인들은 테니스에 

심리적애착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도 테니스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하며 테니스와 자신

을 동일시하는 성향을 보인다. 다섯째, 테니스

동호인들은 해당 여가활동의 행동양식, 가치, 

규칙, 전통, 성취기준 등을 따르는 기풍(ethos)

을 발전시킨다. 여섯째, 테니스동호인들은 테니

스를 통해 유능감, 성취감, 자기표현, 심리적 회

복, 소속감, 연대감과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테니스동호

인들은 테니스장이 폐쇄되기 전에는 진지한여

가로 테니스를 즐겼기 때문에 행복감이 높았으

리라 유추된다. 하지만, 재미있고 건강하게 즐

길 수 있는 여가활동이 오로지 테니스밖에 없는

데 테니스장 폐쇄나 부상으로 못 치게 되는 경

우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일반인들보다 더 크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테니스 이외에 또 

다른 신체활동적인 여가활동을 진지한여가로 

즐길 수 있도록 여가라이프스타일을 만들 때 건

강과 행복이 더욱 보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테니스장의 폐쇄로 인

해 인간관계의 양과 질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니스 참여가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효

과가 있음이 많은 연구를 통해 나타났듯이(김현

지, 2012; Casper, 2007), 테니스동호회는 조직 

내에서 인간관계와 사교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한 대학 

내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이기 때문에 테니

스동호회와 같은 사적인 동아리모임을 통해 일

적인 관계를 벗어나 여유로운 여가시간에 교분

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즉, 같은 

직장 내의 동료들과 테니스동호회에서 친분을 

나누는 것은 가시적인 외적보상이나 업무적인 

관련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테니스라는 매체를 통해 갖게 됨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면담 과정에서 테니스를 통

해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회복하는 기회를 

가져왔으나, 테니스장이 폐쇄되어 건강과 체력

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호소하였다. 연구참여자

들이 테니스를 열정적으로 치는 이유 중 하나가 

건강을 지키기 위함인데, 이러한 통로가 막히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실내에서 여러 사

람이 소리 지르며 접촉하게 되는 농구나 탁구 

같은 경우는 감염의 위험이 높지만, 테니스와 

같이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의 경우 사회

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할 수 있도

록 공공스포츠시설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 무조

건 테니스코트를 폐쇄하거나 과도한 방역수칙

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찜통더위의 여

름 대낮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단식으로만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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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치도록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코로나 방

역 4단계가 발령된 2021년 7월과 8월 한 국립

대학교의 테니스코트 규정).

본 연구의 참여자인 교수테니스 동아리 회원

들은 여가시간에 연구나 교육 등에서 받는 스트

레스를 테니스를 통해 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최근의 많은 여가연구를 통해, 여가는 스트

레스 해소 및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최현욱, 이민석, 2019; Park & Kim, 

2018). 이를 Coleman과 Iso-Ahola(1993)의 ‘여

가와 건강 완충모델’에 적용한다면, 테니스동호

인들은 삶과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테니스

를 통해 풀며 건강과 행복을 도모한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또한,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테니스

를 못 치게 되므로 인해 테니스를 치며 경험할 

수 있었던 즐거움을 못 누리게 되어 기분이 가

라앉고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답변하였는데, 코

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코로나블루 효과와 부

정적인 시너지효과나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같이 테니스장 폐쇄로 인한 구조적인 여가

제약은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결과

를 초래함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몰입(flow)하며 테니스를 칠 

수 있는 기회를 테니스장 폐쇄로 여가몰입의 기

회를 상실했음을 토로하였다. Lefevre(1988)는 

일이나 여가 활동에 집중할 때 느끼는 각성상태

를 몰입이라고 제시하였다. 몰입은 인간의 생활

만족, 웰빙, 행복에 직·간접으로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박상기, 2018; 홍종관, 2017; Chang, 

2016; Isham, Gatersleben, & Jackson, 2019). 

즉, 몰입 경험의 횟수나 깊이가 증가할수록, 삶

의 만족, 웰빙,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여가활동에 몰입하여 여가

만족을 높이 경험하는 사람은 업무에서도 몰입

할 가능성이 높아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Csikzentmihalyi(1990)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

구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여가시간에 테

니스에 집중하고 몰입하게 됨으로써 교수테니

스회 회원들은 교육과 연구에 더 집중하고 몰입

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즉, 테니스에의 

몰입이 업무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듯이,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 테니스에 몰입하는 기회

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업무에 집중하거나 몰입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직장 내의 테니스동아리는 구성원들

의 건강과 복지 차원에서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사기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테니스선수뿐 아니라 동호인들이 테니스를 지

속적으로 치게 되는 원동력은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다(Casper, 2007; Weiss, Kimmel, & Smith, 

2001). 본 연구에서도 테니스동호인들은 즐거움

이나 희열의 욕구를 테니스를 통해 얻고자 하

며, 이러한 즐거움은 삶의 만족에 직결된다고 

발표한 선행연구들(이민석, 김민정, 이철원, 

2020; 정대조 등, 2020)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테니스장 폐쇄로 인해 테니스 기술

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게임을 하며, 회원들과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하며, 차나 술을 마시며 

누렸던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테니스장 

폐쇄로 인해 테니스 동호인들은 삶에서 구조적

으로 자신들이 누릴 수 있었던 즐거움의 공간을 

잃고 삶에서의 즐거움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여가시간을 비활동적인 여가로 채울 때 생활

만족감이 낮아지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친다는 선행 연구결과(Jung et al., 2018; Kim 

& Yoon, 2019)들을 참고할 때, 테니스장 폐쇄

로 인해 테니스동호인들의 생활만족과 건강이 

낮아졌다고 유추할 수 있겠다. 실내 운동 및 스

포츠 업장도 폐쇄되고, 야외 공간에서의 활동도 

크게 제약을 받으니, 테니스 이외의 신체적인 

활동으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이 위축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결과는 코로나 



코로나19로 인한 테니스장 폐쇄가 교수테니스 동호인들의 삶에 주는 의미

181

발생 이전에 신체활동적인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 비활동적인 오

락을 주로 하게 되어, 심리적 만족감이 떨어지

고 우울감이 높아졌다는 주진영, 이세경, 원형

중(2021)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에 의

도적으로 TV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집에만 갇혀있으면 피동적인 

여가를 보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족끼리 근교

에 드라이브하며 안전하게 산책을 하는 등의 방

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여가제약을 인지할 때, 이를 

극복하고 여가만족도를 높이는 개개인의 노력

과 함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Du et al., 

2020). 즉,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나 자연재

해 등으로 인한 테니스장 폐쇄조치로 구조적제

약이 개인에게 들이닥쳤을 때 여가에 참여하는

데 있어 내재적, 사회적, 구조적 제약을 줄이며 

극복하는 행정적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야 한다. 여가 참가에 대한 동기가 강하고 기대

되는 혜택이 클수록 여가제약을 극복하려고 하

는 의지가 강하여 극복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Wen, Huang, & Goh, 2020), 체계적인 여가교

육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White(2008)가 

주장한 바와 같이, 개개인이 긍정적 자기대화

(self-talk) 기술과 같은 인지행동적 방법을 통해 

제약협상효능감(constraints negotiation-efficacy)

을 높일 수 있을 때, 테니스코트 폐쇄로 인한 

구조적, 내재적, 사회적 여가제약을 극복하며 

여가 참여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테

니스장 폐쇄로 인해 신체활동적인 테니스를 못 

하게 됨에 따라 주로 스마트폰 사용과 같은 비

활동적인 여가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

타났다. 테니스 이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

양한 여가활동을 진지한여가로 즐길 능력이 부

족함을 말해준다. 조희태 등(2016)은 테니스동

호회 활동에 이탈하게 되는 요인에는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여가제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부상과 같은 이유로 테

니스를 못 치게 된 이후에 다른 정적인 여가활

동에 참여할 때 테니스를 치며 경험하던 정도의 

만족감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테니스장 폐쇄로 테니스로부터 얻

을 수 있는 만족감을 대체할 수 있는 여가능력

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레퍼토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여가대체용이

성(leisure substitutibility)이 낮다는 것을 뜻한다

(Iso-Ahola, 1986). 테니스동호인들이 테니스를 

진지한여가로 즐기기도 하지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체 여가활동을 진지한여가로 즐길 수 있

는 여가능력을 갖추어 놓는 것이 신체적 부상이

나 코로나19와 같은 유사시를 대비하는 방법이 

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테니스장이 폐쇄

됨으로써 교수테니스동호인들이 어떤 삶의 변

화를 경험하며 의미를 찾는지 분석하는 데 중점

을 두었다. 테니스동호회 회원들과의 면담과 분

석을 통해 테니스장 폐쇄로 인해 동호인들이 다

음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됨을 발견하였다. 첫째, 

테니스동아리를 통해 구축해온 친밀한 인간관

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삶의 즐거움이 감소

하였다. 둘째, 테니스동호회 회원들은 건강 유

지와 관리 측면에서 테니스를 쳐왔으나, 테니스

를 못 치게 되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 테니스동호회 회원들은 스트

레스 지수가 높아졌다고 토로하였다. 넷째, 연

구참여자들이 테니스를 즐기며 몰입했기에 교

수로서 교육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었는데, 테

니스를 못 치게 되어 일에 몰입이 잘 되지 않는

다고 하였다. 다섯째, 연구참여자들은 게임 그 

자체에서의 즐거움, 게임 전이나 후의 대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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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습득 및 실력 향상의 즐거움 등을 누릴 수 

없게 되어 삶이 무료해졌음을 호소하였다. 여섯

째,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테니스를 치지 못

하게 되어 주로 피동적이며 비활동적인 여가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대부

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어떤 여가활동보다

도 테니스에 진지하게 빠져 있고 다른 대체여가

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테니스를 못 치게 되는 상황에

서 전반적인 여가만족도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테니스동호인들은 테

니스뿐 아니라 다른 여가활동도 건강하게 진지

한여가로 즐길 수 있는 여가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테니스를 진지한여가로 

즐기는 사람은 자전거 타기, 요가, 트레킹 등 다

른 여가활동도 다양하게 즐길 줄 아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방역 2.5단계인 상태에서 테니스코

트가 폐쇄되었다가 4주 만에 다시 개장된 첫날

(2021년 1월 27일) 회원들의 반응을 통해 진지

한여가로써의 테니스가 주는 혜택을 실감할 수 

있다. 날씨는 풀렸지만 비와 눈으로 인해 코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회원들이 코트에 나와 

게임을 친 후 술회한 감회는 다음과 같다: “가

슴이 뻥 뚫린 기분입니다.” “미칠 듯이 좋습니

다.” “안 되던 소화가 되고 몸이 날아갈 듯 기분

이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기분입

니다.” “장염이 있어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 테니스를 쳐서 그런지 다 나은 기분입니

다.” “보고 싶었던 교수님들을 보니 무척 기쁘

네요.” 진지한여가로 테니스를 즐기는 연구참여

자들이 구조적 제약을 겪게 될 때, 얼마나 심리

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답변들이다. 

본 연구는 한 대학교의 테니스동호인들을 대

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테니스장 폐쇄에 대한 

삶의 변화와 경험을 분석하였다. 차후에는 변종

의 코로나19의 출몰로 방역단계가 변화함에 따

라 테니스 동호인들의 여가제약과 여가제약협

상의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변화

과정을 종단적연구(longitudinal study)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또한, 코로나19나 

감염병 단계별로 테니스이용 관리를 현실적이

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구축할 필

요가 있다. 시설 별로 혹은 지자체에 따라 중구

난방으로 이용 및 방역수칙을 적용할 것이 아니

라, 대한체육회나 지자체의 체육회에서 운동 종

목별로 이용 및 방역수칙 모델 및 규정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재 코로나19 4단계

가 적용되는 상황에서(2021년 7월 26일), 일부 

공공테니스시설이 오후 18시 이전에는 복식을 

허용하고 18시 이후에는 단식만 치도록 하는 규

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오전과 오후

에 따라 테니스로 인한 감염의 위험에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유흥주점과 같은 영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을 테니스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스포츠 종목 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질

적연구를 진행해도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마지

막으로, 개인적이 차원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도 예기치 못한 환경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여가

정책과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으로 대비할 필요

가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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