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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청소년기는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는 예

비적 단계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 , 

변화가 나타나며 이 시기의 학습이나 경험은 삶

의 가치관 태도 인격 등 전인적 발달뿐만 아니, , 

라 평생 건강습관의 형성과 관련된 중요한 단계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에 다양한 (Kim, 2014). 

신체활동 제공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지속적, , 

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만 학교와 학생들은 대학입시 (Hyeon et al., 2010) 

경쟁이란 스트레스와 중압감으로 체육활동을 등

한시 하면서 신체활동 시간이 급감하고 있다

더욱이 시대적 흐름에 의해 학생들(Kim, 2019). 

은 컴퓨터 및 스마트 폰 게임 등에 더 많은 시간

을 보내게 되고 과몰입 하게 되면서 인터넷 게임 

중독 등의 문제 와 함께 신체(Choi and Suh, 2019)

활동 부족에 의한 높은 스트레스 체력저하 비만 , , 

유발 등 학생들의 발육발달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는 개인적 측면을 넘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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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차원의 문제 가 되고 (Chae and Shin, 2015)

있다. 

이 시기의 신체활동 참여는 다른 어떠한 시기

보다도 건강한 신체(Choi and Lee, 2016; Lee and 

와 욕Kim, 2016; Ha and Chang, 2014; Cha, 2020)

구불만 해소(Lee and Yoo, 2018; Ha and Lee, 

등 발육기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한2002)

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 

운동이나 스포츠 참여는 부정 정서의 감소와 긍

정 정서의 증가로 심리적 행복감 증가에 까지 긍

정적 영향을 미치며(Park and Heo, 2008; Shin and 

심지Kim, 2006; Lee, 2006; Lee and Kim, 2004) 

어 학생들은 스포츠를 비롯한 다양한 신체활동 

참여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혜택과 동시에 학, , 

교생활에서의 긍정적 영향이 보고되었다(Lim, 

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2005). Oh and Kim(2019)

신체활동에 많이 참여하면 회복탄력성이 높아지

고 심리적 소진이 방지되며 신체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행복감은 높아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즉 인지 정서적 측면, ‚ (Lee, 2006; 

과 학교폭력 왕따Oh, 2010; Hyeon et al., 2010) , , 

자살 등 문제행동 예방의 의미도 담고 있어(Kim, 

청소년들에게 규칙적인 스포츠 활동 및 신2014) 

체활동의 시간을 제공하고 확대하는 것은 그 무

엇보다 중요하다 고 하였다(Hyeon et al., 2010) .

학생들에게 있어 교우관계는 상호작용을 통한 

또래 집단과의 사회관계 형성 정서적 발달 사회, , 

적 유능감 제공 등 사회 정서적 발달과 사회적ㆍ

응 및 대인관계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되며 이 

시기에 부정적 교우관계는 스트레스와 좌절 부, 

정적 자아개념 형성 학교 부적응 비행 및 정신, , 

건강 문제 유발과 관계된다(Kim and Roh, 2010; 

심리특성 중 성취목표는 개Song and Lee, 2011). 

인이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에 기초를 둔 성취상

황에서의 목표추구 성향으로 이것은 (Seong, 1995) 

사회성 함양 협동심 경쟁심 규칙준수 단결력, , , , , 

스포츠맨십 등을 내면화하는 장점이 있어 생활만

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창의성이란 (Kim and Lee, 2018). 

창의적인 성취를 수행할 때 작용되는 일반화된 

정신능력들의 집합으로 개인의 성향 인지적 능, 

력 환경 과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결정된다, , 

창의성의 경우 미래사회(Song and Kim, 1999). , 

에서 무한한 상상력과 최고의 경쟁력으로 강조되

고 있어 개정 교육과정에서(Byeon et al., 2015) 15

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이 ,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자기개념은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인지하2015). 

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자기에 대한 총체적인 인

지개념으로 자기개념이 높은 사(Lee et al., 2013) 

람들은 학업이나 사회생활에서 성취도가 높다(Ha 

청소년 시기는 자기개념이 형성and Lee, 2002). 

되는 중요한 시점으로 이 시기의 부정적 자기개

념은 학교 부적응 비행 등의 문제와 관련된다, 

자아탄력성은 자기개념과 유(No and Kim, 2014). 

사한 개념으로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하

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경향성을 의미하며(Block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대and kremen, 1996) 

인관계가 원만하고 생활 만족도가 높다(Kim, 

고 하였다 자기통제는 생활전반의 자율적 2009) . 

관리와 다양한 상황에서의 적응 및 융통성과 관

련된 방법으로 외부의 자극에 대한 자신의 행동, 

사고 및 감정을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

(Eisenberg et al., 1996; Fromme et al., 2008; Fujita 

자기통제는 목표의 지속적인 추and Han, 2009). 

구와 장기적인 성과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평가는 학생 스(Fishbach and Labroo, 2007). 

스로가 학습의 준비단계에서부터 학습결과에 이

르기까지 자신의 학습 전 과정을 평가하는 것으

로 자기평가는 자기조절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자신감 향상 자기전략 수립 등과 관련된다, (Kim, 

2003; Hong, 2018; Lee and Ko, 2017).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교우관계의 경

우 의 연구에서는 친구관계나 학교 부, Baek(2015)

적응에 체육활동과 운동이 긍정적이며 Jang et 

는 학교 건강체력교실 참여 후 여자 고al.(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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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들의 교우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의 연구에서는 학교 . Kim(2019)

스포츠 클럽 참여가 중 고등학생의 교우만족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으며 Hwang 

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의 교우관계and Kim(2012) , 

학업생활 규칙준수 등 학교생활 만족도에 신체, 

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이 보고되었다 심리특성의 . 

경우 의 연구에서는 중 고등, Kim and Yun(2019) , 

학교 태권도 수련자의 성취목표가 운동몰입과 자

아성취감에 긍정적이며 의 연Kim and Lee(2018)

구에서는 대학 교양체육 참여자들의 성취목표성

향과 운동열정이 활력과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이

라고 하였다 은 주간 뉴스포. Hwang et al.(2015) 12

츠 활동이 초등학생의 창의성 향상에 기여하였고 

의 연구에서는 주간 창작무용 Byeon et al.(2010) 15

참여가 대학생의 창의적 사고 증진에 효과적이며 

의 연구에서도 무용Kim and An(2003), Ahn(2005)

을 포함하여 표현활동이 학생들의 창의성 증진에 

긍정적 역할을 보고하였다. Ahn et al.(2008), Yu 

은 규칙적 운동후 청소년의 자기개념et al.(2015)

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은 신Ha and Lee(2002)

체활동이 중 고등학생의 자기개념을 증진시키는 ,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였고 Hwang and Kim(2014)

도 방과후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가 중학생들의 

자기개념과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

하였다. Lee et al.(2013), Lee(2010), Lee and 

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신체활동을 Oh(2015)

통해서 자기조절능력을 습득하고 Kim and 

은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자존감IM(2013)

과 자기조절력을 증가시켜 자기통제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자기평가는 자기통제능력을 향상시킨

다 이러한 선행연(Lee and Ko, 2017; Hong, 2018). 

구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 교우관계와 성

취목표 창의성 자기개념 자아탄력성 자기통제, , , , , 

자기평가 등 심리특성과 관련하여 규칙적인 신체

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신체활

동 시간과 관련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

다(Kang et al., 2018; Hwang and Kim, 2014; 

Hyeon et al., 2010). 

그러나 현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동참여시

간별로 교우관계나 성취목표 창의성 자기개념, , , 

자아탄력성 자기통제 자기평가 등 심리특성을 , , 

분석하여 그 관련성을 알아본 연구는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학생들은 체육시간외 운.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Kim, 

체육수업 주 회 이하인 학생은 2019) 1 45.5%(Cha, 

이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땀을 흘리며 운동2020)

하는 시간이 없고 오리혀 운동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im, 2019) . 

일반 고등학생 대상으로 운동참여시간별 교우관

계와 심리특성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운동시간의 

중요성과 함께 성장기 교우관계와 심리특성에 운

동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

의 목적이다. 

연구 방법. Ⅱ

연구 대상1. 

본 연구에서는 일반 고등학생 대상으로 운동참

여시간별 교우관계와 심리특성의 관련성을 분석

하여 운동시간의 중요성과 함께 성장기 교우관계

와 심리특성에 운동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교육정책과 학교교육의 경

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지를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서울교육종단연구(Seoul education longitudinal 

의 차년도 자료study, SELS) 8 (Seoul Education 

를 활용하여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2018)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2

학년 개교의 총 명 중 단순 무응답 뿐만 238 2,866

아니라 범위 밖 응답 논리적 오류 중복응답 등 , , 

결측치를 제외하고 남자 명 여자 명으1202 , 1149

로 총 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2,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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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2. 

일반 고등학생의 운동참여시간별 교우관계와 

심리특성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활용한 서

울교육종단연구 차년도 자료의 설문내용은 서울8

특별시교육청의 정책방향과 연계되어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교육의 책무. , 

성과 관련하여 투입과 과정 산출 등 전반적인 , 

교육활동 영역과 함께 신체적 건강이나 시민의

식 창의성 목표의식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구, , 

축된 자료이다 자료의 문항과 조사 시행 계획. , , , 

수립은 문항개발 연구진 및 조사시행의 경우 용, 

역업체를 선정하여 종단연구 패널이 데이터 조사 

및 데이터 관리를 수행하였고 설문조사를 실시하

기 이전에 문항을 개발하여 내부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설문 문항이 확정되었다. 

학교 및 학생의 표본 추출은 층화 단계 집락추2

출 절차를 바탕으로 단계에 걸쳐 실시하였고 서3

울특별시 정책연구가 충분히 표집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하여 표본의 크기가 결정된 

자료이다(Seoul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2018).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교우관계와 심리특성의 각 

하위요인별 문항수와 내적일관성은 교유관계 문4

항 성취목표 문항 창의성 문항(.834), 5 (.882), 9

자기개념 문항 자아탄력성 문항(.902), 5 (.938), 8

자기통제 문항 자기평가 문항(.900), 3 (.815), 10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87) .  

자료분석3. 

일반 고등학생 대상으로 운동참여시간별 교우

관계와 심리특성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운동시간

의 중요성과 함께 성장기 고등학생들의 교우관계

와 심리특성에 운동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본 연구의 자료 처리는 상관계수를 Pearson 

이용하여 운동시간별 교유관계 및 심리특성을 분

석하여 도표화하였으며 독립변인인 운동참여시간

이 교우관계와 심리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 

은 로 하였다.05 .   

연구 결과. Ⅲ

일반 고등학생의 운동참여시간별 교우관1. 

계와 심리특성의 상관분석 결과

일반 고등학생의 운동참여시간별 교우관계와 

심리특성 상관분석결과 에서 보는 바, <Table 1>

와 같이 운동참여시간별 교우관계(r=.073, p<.001), 

성취목표 창의성(r=.078, p<.001), (r=.108, p<.001), 

자기개념 자아탄력성(r=.100, p<.001), (r=.152, 

자기통제 자기평가p<.001), (r=.039, p<.05), (r=.113, 

는 약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 

일반 고등학생의 운동참여시간이 교우관2. 

계와 심리특성에 미치는 영향

일반 고등학생의 운동참여시간이 교우관계와 

심리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표 에2

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일반 고등학생의 운동. , 

참여시간이 교우관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

를 분석하기 위해 단순회귀를 분석을 실시한 결

과 운동참여시간이 교우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운동참여시(t=3.87, P<.001). 

간이 많을수록 교우관계는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값이 에서 의 . F p=.001 15.04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로 , R²=.005

의 설명력으로 다소 낮게 보이고 있다0.5% . 

또한 일반 고등학생의 운동참여시간이 심리특

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단순회귀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운동참여시간이 , 

심리특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4.11, 

따라서 운동참여시간이 많을수록 심리특P<.001). 

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 F

값이 에서 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p=.001 16.94 , 

회귀식에 대한 로 의 설명력으로 다R²=.006 0.6%

소 낮게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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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participation 

times

Relationship
Achievement 

goal
Creativity

Self-con

cept

Self-elasti

city

Self-

control

Self-eval

uation

Exercise

participation 

times

1 .073*** .078*** .108*** .100*** .152*** .039* .113***

Relationship 1 .329*** .325*** .438*** .482*** .219*** .257***

Achievement 

goal
1 .616*** .515*** .482*** .353*** .255***

Creativity 1 .502*** .525*** .399*** .278***

Self-concept 1 .704*** .275*** .347***

Self-elasticity 1 .367*** .363***

Self-control 1 .284***

Self-evaluati

on
1

*<.05, ***<.001

<Table 1>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on relationship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by exercise 

participation times of high school students

논 의. Ⅳ

청소년기 신체활동 참여는 건강한 신체와 욕구

불만 해소를 통한 심리적 행복감 증가 등 신체

적 심리적 사회적 혜택과 동시에 학교생활에서, , 

의 긍정적 영향(Park and Heo, 2008; Lee and 

및 학교폭력Yoo, 2018; Cha, 2020; Lim, 2005) , 

왕따 자살 등 문제행동 예방의 의미도 보고되고 , 

있어 신체활동의 제공과 함께 활동 (Kim, 2014) 

시간 확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Hyeon et 

그러나 학생들은 체육시간외 운동에 al., 2010).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운동시간이 줄어들고 있어 고(Kim, 2019) 

등학생을 대상으로 운동참여시간별로 교우관계나 

성취목표 창의성 자기개념 자아탄력성 자기통, , , , 

제 자기평가 등 심리특성을 분석하여 그 관련성, 

을 알아보고 운동시간의 중요성과 함께 일반 고

등학생들의 교우관계와 심리특성에 운동이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일반 고등학생의 운동참여시, 

간별 교우관계와 심리특성 상관분석결과 운동참, 

여시간별 교우관계 성취목표 창의성 자기개념, , , 

자아탄력성 자기통제 자기평가는 약 상관을 보, ,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회귀분석으로 일반 . 

고등학생의 운동참여시간이 교우관계와 심리특성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운동참여시간은 , 

교우관계에 영향을 주며 운동참여시간이 많을수

록 교우관계는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운동참여시간은 심리특성에 영향을 주며 운

동참여시간이 많을수록 심리특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일반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동참여시간별 교유관계 

및 심리특성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가 미흡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사료된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성숙과 함께 교우, 

관계를 통하여 자유로운 생각의 표현과 경험 공

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행동과 지식을 함께 

배워 나가면서 심리적인 발달을 획득하게 된다

학생들에게 있어 교우관계(Song and Lee, 2011). 

는 또래집단과의 상화작용을 의미하며 사회적 관

계와 사회적 유능감 형성 등 사회 정서적 발달ㆍ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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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R R² F

B SE β

Constant 4.24 .017 246.96 .001
.073 .005 15.04***

Relationship .024 .006 .073 3.87 .001

Constant 3.46 .014 240.35 .001

.078 .006 16.94***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022 .005 .078 4.11 .001

***<.001

<Table 2> Results on relationship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by exercise participation times of high 

school students

사회 적응 대인관계 발달과 함께 행복한 삶에 , 

기초가 된다 또한 이 시기(Song and Lee, 2010). 

에 교우관계는 청소년들의 자아형성 및 학교생활

과 밀접하게 관련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이후 

성공적인 사회생활의 밑거름이 된다(Song and 

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대부Lee, 2011) . 

분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좋은 교우관

계는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지만 부정적 교우관계

는 스트레스와 좌절로 인한 학업부진 부정적 자, 

기개념 형성 학교 부적응으로 반사회적 행동 및 , 

우울 소외감 등 심리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유, , 

발 시킨다 이러한 교우관계에 (Jang et al., 2013) . 

신체활동은 또래집단 간 다양한 상호작용을 제공

하는 대표적인 예로 청소년들의 교우관계에 긍정

적인 중재역할을 하여 학생들의 사회성 함양과 

사회적 일탈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으로 제안되다 교(Hong, 2013; Jang et al., 2013) . 

우관계와 신체활동에 관한 의 연구에서Kim(2019)

도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 후 중 고등학생들의 , 

교우관계는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며 관련된 여

러 연구(Kim and Kim, 2008; Baek, 2015; Hwang 

에서 운동은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and Kim, 2012)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의 . 

결과에서도 학생들의 운동참여시간은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운동참여시간이 많을수록 , 

교우관계는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운동참여의 기

회와 함께 운동참여시간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비람직한 교우관계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심리특성 중 성취목표는 개인이 생각하는 성, 

공과 실패를 지각하는 정도나 개념의 차이로서 

개인이 원하는 행위의 목표 또는 목적을 의미하

며 성취목표에 따라 인지적 또는 정(Seong, 1995) 

서적 행동 측면의 수행과정과 수행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성취목표는 생활만족(Bae et al., 2005). 

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

으며 자아성취감에도 정적인 영향을 준다(Kim 

학생들에게 and Lee, 2018; Kim and Yun, 2019). 

있어 성취목표는 학습자가 학업에 부여하는 가치

의 반영물로 학업영역에서의 경험과 가치들은 생

애목표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Kim and 

창의성이란 확산적 사고를 창의적으Cho, 2017). 

로 간주 새롭고 신기한 것을 낳는 힘으로 정의, 

되며 곤란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며 그 결과를 전단

하는 과정이다 는 (Torrance, 1976). Guilford(1956)

창의성을 민감성 유창성 독창성 유연성 정밀, , , , 

성 구성력으로 개념화하였으며 는 , Torrance(1990)

확산적 사고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으로 , , , ,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창의성은 급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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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에 무한한 상상력과 함께 최고의 경쟁력

으로 강조되고 있다 자기개념(Byeon et al., 2015). 

은 경험과 환경의 해석을 통하여 형성되는 개인

의 지각으로 인간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이다(Hwang and Kim, 

긍정적 자기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2014). 

히 위기에서 대처능력이 뛰어나며 협동 작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반면 부정적 자, 

기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비정상적 행동을 할 가

능성이 높다 청소년 시기는 자기개념(Ahn, 2013). 

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점으로 자기개념이 높은 

학생들은 학업이나 사회생활에서 성취도가 높으

며 부정적 자기개념은 학교 부(Ha and Lee, 2002) 

적응 비행 등의 문제와 관련된다, (No and Kim, 

자기개념과 유사한 자아탄력성은 갈등과 2014).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일반적(Block and kremen, 1996) 

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대인관계가 원만

하고 생활 만족도가 높다 청소년들은 (Kim, 2009). 

발달과정 상 많은 변화를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 

는 과도기시기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특히 자기를 조절하고 (Yang, 2010) ,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내, 

외적 스트레스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개

인의 능력이 자아탄력성이다 자기통(Son, 2007). 

제는 생활전반의 자율적 관리와 다양한 상황에서

의 적응 및 융통성과 관련된 방법으로 외부의 자

극에 대한 자신의 행동 사고 및 감정을 다루는 , 

능력을 의미한다(Eisenberg et al., 1996; Fromme 

학생들에게 있et al., 2008; Fujita and Han, 2009). 

어 자기통제능력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

시키고 나아가 학교와 사회생활에 있어 바람직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인이며(Seo 

인지 사회 정의적 발달에 중요한 and Kim, 2020) , 

요인이다 자기평가는 학생 스스로가 (Song, 1995). 

학습의 준비단계에서부터 학습결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학습 전 과정을 평가하는 것으로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분석하고 반성함으로써 자신의 

사고과정과 결과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능력을 향

상시킨다(Kim, 2008). 

이러한 의미가 있는 심리특성에 대하여 신체활

동은 청소년들의 건강 문제해결 외 중재전략으로 

성인기를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의 내재적 가능성

과 재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회 환경적 요인, 

이 될 수 있다(Lee and Kim, 2016). Kim and 

의 연구에서는 중 고등학교 태권도 수Yun(2019) , 

련자의 성취목표가 운동몰입과 자아성취감에 긍

정적이며 의 연구에서는 대학 Kim and Lee(2018)

교양체육 참여자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운동열정이 

활력과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의 연구에서는 농구프로그램 참Byeon et al.(2015)

여가 초등학생의 창의성 인지기능 및 공간지각, 

력 향상에 긍정적이며 창의적 사고 증진에 무용

활동이 효과가 있다 고 보고(Ahn 2005; Oh, 2000)

하였다 또한 신체활동은 자기개념을 증진시키기 .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Ha and Lee, 2002) Kim et 

의 연구에서는 규칙인 운동을 통해 증진al.(2008)

된 자기개념이 기분상태와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

시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인생 전반에 걸

쳐 성공을 돕는다고 하였다 자아탄력(Kim, 2001). 

성의 경우에도 운동이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중요

요인이 되므로 적극 권장해야 하며(Lim, 2016) 

도 스포츠 활동이 중학생들의 자아Yu et al.(2015)

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신체활동이 높은 

청소년 집단이 자아탄력성이 높다(Kim and Kang, 

고 하2017; Lee and Park, 2012; Yoon et al., 2015)

였다 자기통제에 관한 연구에서는 신체활동이 . 

청소년들에게 자기통제능력을 습득시켜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자존(Lee et al., 2013) 

감과 자기통제능력을 증가시켜 스트레스 수준 감

소 와 게임중독 수준까지도 감(Kim and IM, 2013)

소시켰다 고 제시되었다 자기(Lee and Oh, 2015) . 

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자기평가는 학생들로 하

여금 명확한 목표와 계획적 학습 및 자신의 잘못

된 태도나 행동 학습 습관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 

한다 본 연구의 (Lee and Ko, 2017; Hon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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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도 고등학생들의 운동참여시간은 성취목

표 창의성 자기개념 자아탄력성 자기통제 자, , , , , 

기평가 등 심리특성에 영향을 미치며 운동참여시

간이 많을수록 심리특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므로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운동시간

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결 론 및 제 언. Ⅴ

본 연구에서는 일반 고등학생 대상으로 운동참

여시간별 교우관계와 심리특성의 관련성을 분석

하여 운동시간의 중요성과 함께 성장기 교우관계

와 심리특성에 운동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서울교육종단연구(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의 차년도 자료인 일반 고등학교 학년 SELS) 8 2

개교의 총 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운동참238 2,351

여수준별 교우관계와 성취목표 창의성 자기개, , 

념 자아탄력성 자기통제 자기평가 등 심리특성, , , 

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일반 고등학생의 운동참여시간과 교유관계 1. 

및 심리특성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고등학생의 운동참여시간은 교우관계2. 

와 성취목표 창의성 자아개념 탄력성 자기통, , , , 

제 자기평가 등 심리특성에 영향을 주며 운동참, 

여시간이 많을수록 교우관계와 심리특성은 좋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일반 고등학생의 운동참여시간별 교

우관계와 심리특성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를 통하

여 학생들에게 운동참여의 기회와 함께 운동참여

시간이 적극적으로 제공되길 기대하며 이러한 , 

신체활동 속에서 성장기 학생들이 에너지 발산과 

소통을 통한 긍정적인 사회적 태도와 바람직한 

인격 형성으로 미래사회의 밝고 건강한 주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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