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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different types of motivation to understand university students’ exercise motivation. A total of 318 
responses were collected from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conducte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o assess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measurement model and tested hypotheses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social support from friends had positive effects on competence, 
autonomy, and relatedness. In addition, three basic psychological needs positively influenced intrinsic 
motivation, identified regulation, and introjected regulation. While autonomy and relatedness negatively 
affected external regulation and amotivation, there were no significant effects of competence on external 
regulation and amotivation. This study extends the existing literature on exercise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by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Key words：basic psychological needs, self-determination theory, motivation, social support, exercise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023, 제47권 제1호, 41~53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2023, Vol. 47, No. 1, pp. 41~53 http://dx.doi.org/10.26446/kjlrp.2023.3.47.1.41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6446/kjlrp.2023.3.47.1.41&domain=http://journal.kslrp.net/&uri_scheme=http:&cm_version=v1.5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2023. Vol. 47 No. 1(Serial Number 98)

42

Ⅰ. 서론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동기

(motivation)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Robert
와 Treasure(2001)에 따르면 동기는 행동을 활

성화하고 이끌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

다. 즉, 동기는 인간의 행동 또는 활동에 참여

하게 되는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기에 

교육(Deci & Ryan, 2016), 건강(Hardcastle & 
Hagger, 2016), 업무현장(Gagné & Deci, 2005), 
신체활동 및 운동(Gunnell, Crocker, Mack, 
Wilson, & Zumbo, 2014) 등 다양한 학문 분야

에서 많은 학자들이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 폭넓

은 연구를 진행해 왔다. 스포츠심리학 분야에서

도 인간의 운동 관련 의사결정(decision-making)
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분석 

및 연구되어 왔으며(Raab, Bar-Eli, Plessner, & 
Araújo, 2019), 여러 요인 중 동기는 가장 중요

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Vallerand & 
Losier, 1999).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Deci & Ryan, 1985, 2000)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다른 형태의 동기 수준에 의해 

규제된다. 다시 말해 동기는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외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 무
동기(amotivation)라는 세 가지 큰 형태로 나누

어 이해할 수 있다(Deci & Ryan, 1985, 2000; 
Ryan & Deci, 2017).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내
적 동기는 사람들이 순수한 흥미와 즐거움을 위

해 행동하고자 할 때 나타난다. 예를 들면, 개인

이 어떠한 외적 보상을 바라지 않고 스포츠가 

좋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내적 동기가 발

현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반면, 외적 동기는 

외적 보상을 받기 위해 특정 활동에 참여할 때 

발현되며, 4가지 동기 형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통합 규제(integrated regulation)는 

외적 동기 중 가장 높은 자율적 동기로서 외적 

동기가 내면화되어 통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된

다(Deci, Ryan, 2000). 즉, 개인이 자기 검토 및 

행동의 이유에 대해 내면화하고 동화되었을 때 

개인의 행동은 통합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다음으로 확인 규제(identified regulation)
는 개인적 목표, 또는 개인이 중요하고 가치 있

다고 판단되었을 때 발생하는 동기이며, 행동에 

의식적 가치를 부여한다(Deci & Ryan, 2000). 
내적 규제(introjected regulation)는 통제된 형태

의 동기로써 행동에 대해 부분적으로 내면화된 

동기를 가리키며, 죄책감을 피하고자 행동하거

나 자존심 때문에 행동하게 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 외적 동기는 외적 규제

(external regulation)이다. 외적 규제는 보상이나 

징벌과 같은 외부 자극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동기를 가리킨다(Deci & Ryan, 
2000). 마지막으로 무동기(amotivation)는 개인

이 특정 행동에 대한 의도나 경향 또는 목적이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Deci & Ryan, 2000). 자
기결정이론을 바탕으로 스포츠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 참여는 

동기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에 동기에 대한 이해

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Pelletier et al., 
1995; Vlachopoulos & Karageorghis, 2005).
자기결정이론의 미니이론(mini-theory) 중 

하나인 기본심리욕구이론(Basic Psychological 
Need Theory, Deci & Ryan, 2000)에 따르면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

성(relatedness)은 개인의 기본적 욕구로써, 세 

가지의 기본적 욕구의 이해는 개인의 발달 기

간, 문화, 개인적 차이 등 다양한 현상을 설명

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는 개

인의 타고난 성향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원

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Ryan, 1995), 기본적인 

심리 욕구의 충족 여부는 개인의 성장, 개발, 
최적 기능(optimal functioning),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Deci & Ryan, 2000).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Deci와 Ryan(2000)은 인간의 세 가

지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 경우 인간의 동기 

형태는 무동기와 외적 동기의 단계에서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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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단계로 변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
면, 세 가지의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되지 못할 

경우 인간은 기능 장애 또는 신체적 심리적 불

편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Deci & Ryan, 
2000). 다시 말해,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가 충

족될 경우 개인은 참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

하며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주인 의식을 경험하

고(자율성),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결과를 달성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느끼고(유능성), 소
중한 타인과 친밀함을 경험한다(관계성). 즉, 
이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개인의 신

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 향상에 필수적인 요

소라 할 수 있다(Deci & Ryan, 2000; Ryan & 
Deci, 2017; Vansteenkiste & Ryan, 2013).

이러한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중요성을 인지

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은 자기결정

이론을 바탕으로 기본심리욕구와 동기 형태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를 

들면, Olafeson, Deci와 Halvari(2017)는 근로자

의 기본심리욕구가 근무 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Klaeijsen, Vermeulen과 
Martens(2018)는 교사의 혁신적 행동을 이해하

기 위해 기본심리욕구와 교사의 내적 동기의 관

계를 분석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Gnambs와 

Hanfstingl(201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기

본심리욕구가 내적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모든 선행연구에서 기본

심리욕구가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를 보였다. 하지만 자기결정이론을 바탕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 또는 동

기를 잠재 변인으로 측정하여 기본심리욕구와 

동기의 관계를 분석하였거나, 동기를 크게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나눈 후 기본심리욕구가 두 

가지 형태의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하였다. 다시 말해, 기본심리욕구와 동기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기본심리욕구의 세 가

지 요인(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과 다양한 형태

의 동기(내적 동기, 확인 규제, 내적 규제, 외적 

규제, 무동기)를 모두 같은 모형에 넣고 각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운동 참여에 있어 사회적 지지

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여 기존의 생활패턴

과 크게 상이한 삶을 사는 대학생들에게는 다

양한 사회적 지지 중 친구/동료의 사회적 지지

가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llins & 
Steinberg, 2006). 또한,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환경적 요인은 기본심리욕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동기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Deci & Ryan 2000; Ryan & Deci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운동 

동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친구/동료로 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연구 모형에 추가하여 기본심리

욕구 및 다양한 유형의 운동 동기와의 관계 분

석을 통한 자기결정이론의 체계적 검증을 실시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운동 동기 및 

자기결정이론에 관한 학문적 확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행동 결정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그림 1>과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사회적 지지는 기본심리욕구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사회적 지지는 자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사회적 지지는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사회적 지지는 관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기본심리욕구는 내적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자율성은 내적 동기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유능성은 내적 동기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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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3: 관계성은 내적 동기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기본심리욕구는 확인 규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자율성은 확인 규제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유능성은 확인 규제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관계성은 확인 규제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기본심리욕구는 내적 규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자율성은 내적 규제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유능성은 내적 규제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3: 관계성은 내적 규제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기본심리욕구는 외적 규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1: 자율성은 외적 규제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2: 유능성은 외적 규제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3: 관계성은 외적 규제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기본심리욕구는 무동기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1: 자율성은 무동기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6-2: 유능성은 무동기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6-3: 관계성은 무동기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N’대학교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

며,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자료 수집을 수행하기 전 ‘N’대학의 연구

윤리심의위원회(Institute of Review Board)로부

터 연구승인을 받았으며, 연구 참여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

집 결과 총 318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성이 38.5%(123
명)였으며 여성은 61.3%(195명)로 나타났다. 
대학교 2학년 학생이 38.7%(123명)로 가장 많

았으며, 대학교 4학년(34%, 108명), 3학년

(18.5%, 59명), 1학년(8.8%, 28명) 순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결혼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미혼자가 92.5%(294명), 기혼자가 7.3%(23명), 
이혼자가 0.2%(1명)으로 보고되었다. 운동 참

여 동반자에 관한 질문에 35.5%(113명)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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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혼자 운동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친
구와 함께 운동을 한다고 응답한 연구 참여자

는 24.5%(78명), 팀 동료와 함께 운동을 한다

고 응답한 참여자는 17.9%(57명), 가족구성원

들과 운동에 참여한다는 응답자가 5.0%(16명), 
배우자와 함께 운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연구 

참여자는 3.1%(10명)로 나타났다. 하지만, 
13.8%(44명)은 평소에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고 응답하였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참여하는 운동 강도 및 

빈도에 대해서 물어 본 결과, 먼저 고강도의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20.4%(65명), 일주일 한번 참여한다는 응답자

가 28.9%(92명), 일주일에 2회 참여한다는 응

답자가 15.7%(50명), 3회 참여한다는 응답자가 

18.6%(59명), 4회 참여한다는 응답자가 

8.8%(28명), 5회 이상 참여한다는 응답자는 

7.6%(24명)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강도의 

운동의 빈도에 대해 물어볼 결과,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15.4%(49명), 일주

일 한번 참여한다는 응답자가 28.9%(92명), 일
주일에 두 번 참여한다는 응답자가 26.4%(84
명), 3회 참여한다는 응답자가 15.8%(50명), 4
회 참여한다는 응답자가 7.2%(23명), 5회 이상 

참여한다는 응답자는 6.3%(20명)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저강도 운동 빈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저강도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

한 참여자가 23.0%(73명), 일주일 한번 참여한

다는 응답자가 23.3%(74명), 일주일에 두 번 

참여한다는 응답자가 15.7%(50명), 3회 참여한

다는 응답자가 13.8%(44명), 4회 참여한다는 

응답자가 7.2%(23명), 5회 이상 참여한다는 응

답자는 17.0%(54명)로 나타났다<표 1>.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발될 세 가지 척도

를 사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먼저, 친구/

동료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Sallies et 
al. (1987)이 개발한 Social Support for 
Exercise(SSE)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개의 문항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는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하지 않음, 7-매우 

자주)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설문 문항의 예

는 다음과 같다: ‘지난 3달 동안 나의 친구와 

함께 얼마나 자주 운동에 참여하였나?,’ ‘지난 

3달 동안 나의 친구와 함께 운동에 대하여 얼

마나 자주 논의하였나?,’ ‘지난 3달 동안 나의 

친구는 얼마나 나의 운동 참여를 도와주었나?’

구분 인원(명) %

성별
남성 123 61.3

여성 195 38.7

학년

1학년 28 8.8

2학년 123 38.7

3학년 59 18.5

4학년 108 34.0

결혼
여부

미혼 294 92.5

기혼 23 7.3

이혼 1 0.2

운동
참여

동반자

운동 참여하지 않음 44 13.8

혼자참여 113 35.5

친구와 함께 참여 78 24.5

배우자와 함께 참여 10 3.1

팀 동료와 함께 참여 57 17.9

가족과 함께 참여 16 5.0

무응답 1 0.2

고강도 
운동

참여하지 않음 65 20.4

1회 92 28.9

2회 50 15.7

3회 59 18.6

4회 28 8.8

5회 이상 24 7.6

중강도 
운동

참여하지 않음 49 15.4

1회 92 28.9

2회 84 26.4

3회 50 15.8

4회 23 7.2

5회 이상 20 6.3

저강도 
운동

참여하지 않음 73 23.0

1회 74 23.3

2회 50 15.7

3회 44 13.8

4회 23 7.2

5회 이상 54 17.0

표 1. 인구 통계학적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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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운동 참여자들의 기본심리욕구

(Basic Psychological Needs)를 측정하기 위해 

Vlachopoulos, Ntoumanis와 Smith(2010)이 개

발한 Basic Psychological Needs in Excercise 
Scale을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 가지 하위요인(유능감, 자
율성, 관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나는 성공적으로 운동프로

그램을 수행하고 있다고 느낀다(유능감),’ ‘나
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있

다(자결성),’ ‘나는 나와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

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관계성).’
마지막으로, 운동 참가자들의 동기를 측정하

기 위하여 Markland와 Tobin(2004)이 개발한 

Behavioral Regulation in Exercise Questionnaire
-2(BREQ-2)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하위요인(무동기, 외적 규제, 내적 규제, 확인 

규제, 내적 동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9개
의 문항을 가지고 있다. 설문 문항의 예는 다음

과 같다: ‘나는 내가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모

르겠다(무동기),’ ‘나는 다른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하여 운동을 한다(외적 규제),’ 
‘나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낀다(내
적 규제),’ ‘운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확인 규제),’ ‘나는 운동이 재

미있어서 한다(내적 동기).’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데이터 스크리닝(data 
screening)분석을 실시하여 결측치(missing value)
와 이상치(outlier)를 찾아 처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결측치는 EM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하

여 처리하였고, 일변량(univariate)과 다변량

(multivariate) 이상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Z-score
와 Mahalanobis distance값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19개의 이상치가 발견되었으

며, 이는 자료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더불어, 

Mardia의 표준화 계수를 이용하여 자료의 정규분

포를 확인한 결과, 본 연구의 자료는 정규분포 가

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ardia’s normalized estimate=34.84, Bentler,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atorra-Bentler 
scaled statistic(S-B χ2)과 robust standard error값
을 이용하였다 (Bentler, 2005; Bentler, Dijkstra, 
1985).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모

형적합도, 신뢰도, 타당도를 확인한 후, 구조방정

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
석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측정 모형과 

구조 모형의 적합도 절대적합지수[Root Mean-Sq
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및 증분

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CFI), Non-Normed 
Fit Index(NNFI)]를 이용하여 측정 모형의 적합도

를 확인하였다(Hu, Bentler, 1999).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하여 SPSS 26.0과 EQS 6.3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

1. 측정모형 분석

측정모형의 적합도, 신뢰도, 수렴타당도, 변
별타당도를 확인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측정모형 적합도는 S-B χ2(df)= 
1068.63(704), RMSEA=.04, CFI=.94, NNFI=
.93으로 기준치를 만족하는 모형적합치가 나타

났다(Hu, Bentler, 1999). 
다음으로 측정모형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였

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 요인의 개념 신뢰도

(Rho ⍺)는 .7이상의 값(.87-.96)을 보였으며, 이
는 측정모형이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표 2>. 다음으로,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 검증을 위해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을 확인하였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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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모든 요인의 분산추출지수값(.58-.85)
이 모두 .5이상을 보였기에 수렴타당도를 가진다

고 할 수 있다(Fornell, Larcker, 1981)<표 2>. 마
지막으로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분산추출지수

값에 루트를 적용한 값과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 

값을 비교하였다. 값을 비교한 결과, 각 요인간

의 상관관계 값이 루트를 적용한 분산추출지수

값보다 낮게 나왔다. 즉, 측정 모형의 변별 타당

도를 확보하였다(Fornell, Larcker, 1981)<표 3>.

요인 (1) (2) (3) (4) (5) (6) (7) (8) (9)

(1) 사회적 지지 .76

(2) 유능감 .46 .88

(3) 자율성 .33 .66 .88

(4) 관계성 .44 .62 .63 .87

(5) 내적 동기 .33 .52 .55 .62 .85

(6) 확인 규제 .33 .59 .58 .53 .63 .92

(7) 내적 규제 .24 .40 .40 .40 .42 .56 .83

(8) 외적 규제 -.11 -.33 -.41 -.46 -.29 -.35 -.26 .89

(9) 무동기 -.20 -.42 -.45 -.45 -.46 -.55 -.44 .59 .81
기울인 값: AVE의 루트 값

표 3. 상관관계

2. 구조모형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하여 구조모형의 적

합도를 확인한 결과, S-B χ2(df)= 1267.14(719), 
RMSEA=.05, CFI=.92, NNFI=.91로 수용가능한 

적합치를 보였다. 다음으로 연구 모형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친구/동료의 사회적 지지

는 자율성(H1-1: β=.33, SD=.05, z=5.59, 
p<.001), 유능성(H1-2: β=.46, SD=.05, z=7.50, 
p<.001), 관계성(H1-3: β=.44, SD=.04, z=7.07, 
p<.001)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이 내적 동

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자율성(H2-1: 
β=.23, SD=.08, z=3.41, p<.001), 유능성(H2-2: 
β=.30, SD=.08, z=4.28, p<.001), 관계성(H2-3: 
β=.37, SD=.08, z=6.02, p<.001) 모두 내적 동

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이 확인 규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자율성(H3-1: β

문항 Rho⍺ AVE
동료/친구 사회적 지지 .93 .58

사회적 지지1 .81
사회적 지지2 .84
사회적 지지3 .85
사회적 지지4 .78
사회적 지지5 .82
사회적 지지6 .80
사회적 지지7 .64
사회적 지지8 .75
사회적 지지9 .66
사회적 지지10 .59

기본심리욕구: 유능감 .93 .78
유능감1 .87
유능감2 .93
유능감3 .85
유능감4 .88

기본심리욕구: 자율성 .93 .78
자율성1 .90
자율성2 .87
자율성3 .91
자율성4 .85

기본심리욕구: 관계성 .91 .76
관계성1 .89
관계성2 .93
관계성3 .88

동기: 내적 동기 .91 .72
내적 동기1 .82
내적 동기2 .88
내적 동기3 .88
내적 동기4 .80

동기: 확인 규제 .96 .85
확인 규제1 .91
확인 규제2 .93
확인 규제3 .93
확인 규제4 .91

동기: 내적 규제 .87 .69
내적 규제1 .88
내적 규제2 .85
내적 규제3 .75

동기: 외적 규제 .94 .79 
외적 규제1 .89
외적 규제2 .88
외적 규제3 .91
외적 규제4 .88

동기: 무동기 .88 .65
무동기1 .79
무동기2 .75
무동기3 .84
무동기4 .83

표 2. 측정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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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SD=.06, z=3.69, p<.001), 유능성(H3-2: 
β=.30, SD=.06, z=3.93, p<.001), 관계성(H3-3: 
β=.20, SD=.06, z=2.95, p<.01)이 확인 규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심

리욕구의 하위요인이 내적 규제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한 결과, 자율성(H4-1: β=.19, SD=.09, 
z=2.19, p<.05), 유능성(H4-2: β=.19, SD=.10, 
z=2.10, p<.05), 관계성(H4-3: β=.21, SD=.12, 
z=2.18, p<.05)이 내적 규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이 외적 규제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자율성(H5-1: β=-.22, 
SD=.07, z=-2.38, p<.05)과 관계성(H5-3: β
=-.35, SD=.08, z=-3.48, p<.001)은 외적 규제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유능성(H5-2: 
β=.03, SD=.06, z=.36, p>.05)은 외적 규제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 

규제와 마찬가지로, 무동기 역시 기본심리욕구

의 하위요인인 자율성(H6-1: β=-.23, SD=.08, 
z=-2.44, p<.05)과 관계성(H6-3: β=-.26, 
SD=.08, z=-2.86, p<.01)으로부터 유의한 영향

을 받으나, 유능성(H6-2: β=-.12, SD=.07, 
z=-1.32, p>.05)으로부터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운동 참가자의 운동 동기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사회적 지지와 기

본심리욕구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자
기결정이론(Deci & Ryan 2000; Ryan & Deci 
2017)을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결정이론에서 제시한 이론

적 추정과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기본심리욕구의 세 가지 

하위요인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기
본심리 욕구의 하위요인 또한 각 동기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유능성은 외적 규제와 무동기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심리욕구와 동기의 관계

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결과에 따르면 친

구/동료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기본심리욕구

의 세 가지 하위요인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Deci와 

Ryan(2000)의 자기결정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

다. 다시 말해, 환경적 요인의 영향은 사람의 기

본적 심리 욕구인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을 높

이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결과는 Mehrabian과 Russell(1974)의 환경 

심리 모델(Environmental Psychology Model)로 
설명할 수 있다. Mehrabian과 Russell(1974)에 따

르면, 인간은 환경 및 외부적 자극에 의하여 감정

을 느끼고, 발생된 감정을 바탕으로 하여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즉, 대학생 시기에 사람들은 친구

/동료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고, 이로 인

가설
표준화 

회귀 계수
표준오차

(SD)
관측된 
Z 값

가설 1-1: 사회적 지지 → 자율성   .33*** .05 5.59

가설 1-2: 사회적 지지 → 유능성   .46** .05 7.50

가설 1-3: 사회적 지지 → 관계성   .44*** .04 7.07

가설 2-1: 자율성 → 내적 동기   .23*** .08 3.41

가설 2-2: 유능성 → 내적 동기   .30*** .08 4.28

가설 2-3: 관계성 → 내적 동기   .37*** .08 6.02

가설 3-1: 자율성 → 확인 규제   .28*** .06 3.69

가설 3-2: 유능성 → 확인 규제   .30*** .06 3.93

가설 3-3: 관계성 → 확인 규제   .20** .06 2.95

가설 4-1: 자율성 → 내적 규제   .19* .09 2.19

가설 4-2: 유능성 → 내적 규제   .19* .10 2.10

가설 4-3: 관계성 → 내적 규제   .21* .12 2.18

가설 5-1: 자율성 → 외적 규제 -.22* .07 -2.38

가설 5-2: 유능성 → 외적 규제   .03 .06 .36

표 4. 가설분석결과

가설 5-3: 관계성 → 외적 규제 -.35*** .08 -3.48

가설 6-1: 자율성 → 무동기 -.23* .08 -2.44

가설 6-2: 유능성 → 무동기 -.12 .07 -1.32

가설 6-3: 관계성 → 무동기 -.26** .08 -2.8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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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친구/동료로부터의 많은 사회적 영향을 받게 

되며(Collins & Steinberg, 2006; Larson & 
Verma, 1999), Sylvia-Bobiak과 Caldwell(2006)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운동 참여동기에 있어서도 친

구/동료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러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대학생들에게 

있어 친구/동료의 사회적 지지는 운동 참여동기

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요인이며(Lacaille, 
Dauner, Krambeer, & Pedersen, 2011), 기본심리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Deci & Ryan 2000; Ryan & Deci 2017).
다음으로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유능

성, 자율성, 관계성이 내적 동기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서 확인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선행연구에서

도 찾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Klaeijsen 등(2018)은 교사의 혁신적 행동을 이

해하기 위해 기본심리욕구와 교사의 내적 동기

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기본심리욕구

와 내적 동기간의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Dysvik, Kuvaas와 Gagné(2013)
의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기본심리욕구와 내적 

동기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

르면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 중 자율성과 관

계성은 내적 동기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유능성은 자율성이 

높을 때에만 내적 동기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심리학 분야에서

도 기본심리욕구와 내적 동기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예를 들면 Jõesaar, 
Hein과 Hagger(2011)는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하여 연구

하였으며, 그 결과 청소년 운동선수의 내적 동

기는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에 의하여 증가될 

수 있으며, 동료들로 인해 형성되는 분위기는 

내적 동기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대한 동기를 연

구한 Schneider와 Kwan(2013)의 연구에서도 

다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심리욕구

가 내적 동기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자기결정이론(Deci & Ryan, 2000)과 일치하

며, 인간의 내적 동기를 높이기 위하여 기본심

리욕구의 세 가지 요인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yan & Deci, 2017).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과 확인 규제 및 내

적 규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은 모두 확인 규제와 내적 규제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기본심리욕구를 충족해 줌으로써 자율적 형태의 

동기(autonomous types of motivation)와 통제된 

형태의 동기(controlled types of motivation)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발견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의 심리 행동

을 분석한 Taljaard와 Sonnenberg(2019)의 연구

에 따르면, 확인 규제는 유능성, 자율성에 의해 

향상되지만, 관계성에 의해서는 확인 규제가 향

상되지 않았다. 운동 동기를 분석한 Wilson과 

Todd Rogers(2008)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율성과 유능성은 확인 규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만, 관계성은 확인 규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uhtiniemi, 
Sääkslahti, Watt와 Jaakkola(2019)의 연구에서는 

자율성만 확인 규제에 영향을 미쳤으며, 내적 규

제에는 유능성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Markland와 Tobin(2010)의 연구에서

는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 모두 확인 규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내적 규제에는 관계성

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는 다르게 Sylvester, Curran, Standage, 
Sabiston과 Beauchamp(2018)의 연구에서는 자율

적 형태의 동기와 기본심리요인의 잠재 변인을 

사용하여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따

르면 기본심리욕구는 자율적 형태의 동기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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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양한 

연구에서 측정한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들과 

확인 규제와 내적 규제의 관계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와 외

적 규제와 무동기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
율성과 관계성은 외적 규제와 무동기에 유의하

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능성은 외적 규제와 무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운동 

참가자들의 자율성 및 관계성과 관련된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부정적 동기 경험을 피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결정이론을 통

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Deci & Ryan 2000; 
Ryan & Deci 2017).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자율성 보장되지 않을 경우 사람은 무동기나 

외적 규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즐거움 또한 

느끼지 못하게 된다(Ryan & Deci 2017).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Huhtiniemi 등(2019)은 

자율성과 관계성이 외적 규제와 무동기에 유의

한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

사하게 Markland와 Tobin(2010)의 연구 결과

에 따르면, 자율성이 외적 규제와 무동기에 부

정적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유능성과 관계성

은 외적 규제와 무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Markland & Tobin, 2010). Ryan과 

Deci(2017)에 따르면 최적의 동기라는 관점에

서 봤을 때 외적 규제와 무동기는 이상적인 동

기라고 하기 어려운 동기유형이다. 따라서 운

동 참여자들의 외적 규제 및 무동기를 경험하

지 않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운
동 참여동기를 측정한 본 연구의 맥락에서 봤

을 때, 운동 능력 향상은 무동기나 외적 규제

를 줄이는 것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지는 않

는 반면 자율성과 관계성은 무동기나 외적 규

제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적극적인 운동 참여를 

위해 필수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원

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이론을 바탕으로 대

학생 운동 참가자의 전체적 동기 과정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총 318부의 설문을 수집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친구/동료의 지

지는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유능성, 자율

성, 관계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렇게 증가된 기본심리욕구의 각 하위요인은 동

기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대학생 운동 참여자가 경험하는 

전체적 동기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결

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들은 동기유형에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 중 일부는 

동기유형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나 일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일관성 

없는 결과는 여러 연구에서 발견되었다. 물론 선

행연구에서는 여러 미니이론(mini-theories)으로 

잘 구성된 자기결정이론을 바탕으로 각 개념 간

의 관계 설명이 이루어졌으나 상이한 결과를 보

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면밀히 확인해 볼 필

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상이한 연구 

결과에 대한 확인을 위해 기본심리욕구의 하위

요인들과 동기 유형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

는 메타분석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분석 시 

연구 분야의 다양성, 문화의 차이, 연구 대상의 

차이 등 다양한 요인의 조절 효과에 대한 분석

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운동 참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운동 동기를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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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회적 지

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

의 중요성은 교육, 스포츠 심리, 여가, 소비자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입증되어 왔다. 본 연

구에서 확인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경우 

친구/동료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들의 운동 

참여 및 동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운동 동기를 높

이기 위하여 대학 및 사회에서 학생들 간에 운

동 참여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학생들은 학업 및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운동 참여의 중

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학

생들의 근시안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라 

사료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교과 과정 뿐만 아니라 초, 중, 고등 교육과정

에서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에 관

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하며 운동의 중요성을 

다각도로 강조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내적 동기는 다양한 동기유형 중 행

동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동

기유형이다. 운동 참여에 있어 내적 동기를 올

리는 방법은 운동 능력향상, 자율성 강화, 관계

성 증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이 높아질 경우, 자율적 형태의 동기 뿐

만 아니라 통제된 형태의 동기에까지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기본심리욕구의 증진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많은 대학생이 운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운동 능력이 부족할 경

우 비슷한 수준의 운동 능력을 가진 동료의 부

재 또는 주변을 의식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어

려울 수 있다. 또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운동 

참여를 요구한다거나 친구/동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운동 참여동기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운동 참여를 

하지 않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들

의 운동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수준의 운동 교

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

한 운동 종목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

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율

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친구/동료들 간의 관

계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원

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운동 동기를 측정하

기 위해 Markland와 Tobin (2004)이 제시한 

Behavioural Regulation in Exercise Questionnaire
-2(BREQ-2)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하위

항목은 5가지 하위 요인(무동기, 외적 규제, 내적 

규제, 확인 규제, 내적 동기)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통합 규제는 확인 규제와 구별이 어렵다는 이

유로 두 하위요인이 분리되어 측정되지 않았다

(Markland, Tobin, 2004). 운동 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BREQ-2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많은 선

행연구들에서 확인되었다. 하지만, 통합 규제가 

하위요인으로 측정될 필요가 있기에 후속 연구에

서는 Wilson, Rodgers, Loitz, Scime (2006)이 제

시한 통합 규제 하위요인 척도를 함께 이용하여 

운동 동기를 측정하길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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