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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exercise of some female college based 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Methods: 
This study surveyed 500 female students attending a university to answer to self-reported questions using a questionnaire from May 3 
to May 22 2010 and used 462 copies of the responses except insincere ones for the final analysis. Results: Of the 462 subjects, 30.7%(142) 
did regular exercise more than 3 times a week. As a result of the univariate analysis, there were relations between drinking, need of 
Exercise, attention to health, health habits,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intention of exercise, and regular exercise. As a result of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regular exercise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intention and drinking. Conclusion: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re were relations between drinking,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inten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and their regular exercise. Therefore, to promote their regular exercise, it is suggested that educational 
programs which consider such factors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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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사회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질병을 피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건강을 즐기고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건강 증진의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규칙적인 운

동을 통한 육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의 효과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규칙적인 운동은 모든 원인으로부터의 사망률을 낮

추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며 암, 심장질환 당뇨병과 같은 질

병 예방 및 치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Jones 등, 2004).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기는 성장발달 과정 중 아동기와 

성인기를 연결하는 시기로 신체, 정신, 사회적 관계의 상호

작용을 매우 빠르게 이루어가는 역동적인 이행기에 속하

며, 이러한 청년기에는 불건강한 습관과 행동 때문에 건강

을 해치기 쉽다(Regina & Alice, 2005). 따라서 청년기에 속

하는 대학생들의 건강행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은 일생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중요하며, 건강행위의 수정가능성이 크

므로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을 수정하고 좋은 습관을 수립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김희경, 2006). 그러나 김영호

(2005)와 이은영(2006)은 대학생의 운동실천율을 약 30%로 

보고하였으며, 하주영(2010)은 2007년 20대 여성의 중등도 

이상 운동 실천율이 18.3%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다.
건강행위를 설명하는 이론 및 모형들이 많이 알려져 있

으나 Ajzen(1991)이 제안한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은 운동 영역에서 운동행동의 변화

를 이해하고 운동의도 및 운동을 예측하는데 가장 적합한 

모형이라 알려져 있다(김영호, 2005).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어떤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의

도는 노력을 발휘하려는 사람의 의지와 동기수준을 반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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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행동의 핵심적인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의도

는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지각에 의해 결정된다(Ajzen, 
2001). 태도는 어떠한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긍정

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반영하며 주관적 규범은 개인이 어떤 

행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압력

을 반영한다(Ajzen, 1991). 또한 행동 통제 지각은 어떤 운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그것이 얼마나 쉬운지 또는 어려운지에 대

한 지표로서 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Ajzen, 2001).
이를 바탕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은 당뇨병 환자(Plotnikoff 

등, 2008), 과체중여성(Gardner, 2003), 일반성인(Courneya 등, 
2000)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국내에

서도 임산부(김지은, 박동연, 2001), 중년여성의 운동실천(이
미라, 2000), 산업체 여성근로자(배상수 등, 2003)등 건강증

진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학생

의 성별에 따른 운동행동의 양상이 다르고 여대생의 운동실

천이 남학생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운동 실천에 관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일부 

여대생의 운동실천과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의도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향후 운동예측 모형 수립 및 

운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G시의 A대학 여학생 중에서 편의추출된 500
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한 후 연구의 목적

과 작성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한 후 수거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5월 03일부터 5월 22
일까지였다. 총 488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97.6%), 응답이 

불충분한 26부를 제외한 46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제시하는 ‘행위에 대한 태

도’, ‘사회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및 ‘의도’를 연구틀에 

적용하여 운동 실천과 관련된 요인을 측정하였다[그림 1]. 본 

연구에서 규칙적인 운동은 American College of Sport 
Medicine(2000)의 지침을 적용하여 고강도 이상의 운동(예, 달
리기, 농구, 축구, 빠른 수영, 등산, 에어로빅 등)을 1주일에 3
회 이상, 한번에 30분 이상씩 실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1] 계획된 행동이론 모델

1) 일반  특성  건강행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학년, 경제상태, 통학수

단, 동아리활동 유무, 이성 친구 유무, 함께 사는 사람, 학교

에서 머무르는 시간, 음주상태, 흡연상태, 스트레스 정도, 
스스로 느끼는 운동의 필요성, 본인의 체형인식도, 자가진

단 건강 인식, 건강에 대한 관심도, 건강 습관의 양호도 등

을 질문하였다.

2) 태도

규칙적인 운동 수행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Ajzen, 1991) 본 연구에서는 지연옥(1994)이 개발하고 박미

화(2004)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행위신념 8문항과 

결과평가 8문항을 각각 7점 Likert type scale로 측정하여, 각
각의 점수를 곱하여 합한 점수로 최고 +72점에서 최저 -72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수행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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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19 이다.

3) 주  규범

운동의 수행 또는 비 수행에 대한 사회적 압력의 지각정

도를 나타낸다(Ajzen, 1991). 본 연구에서는 지연옥(1994)이 

개발하고 박미화(2004)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준

거인의 규범적 신념 6문항과 준거인에 대한 순응동기 6문
항을 각각 7점 Likert type scale로 측정하여 각각의 점수를 

곱하여 합한 점수로서 최고 +54점에서 최저 -54점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준거인의 영향이 큰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65 이다.

4) 지각된 행 통제

운동 수행에 있어서의 수월성 또는 어려움에 대한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Ajzen, 1991). 본 연구에서는 지연옥(1994)
이 개발하고 박미화(2004)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10문항을 7점 Likert type scale로 측정하여 합산한 점수로서 

최고 +30점에서 최저 -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위 통

제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 .838 이다.

5) 의도

향후 3개월 이내 운동을 할 의향이 있는지 또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대한 의사를 의미한다(Ajzen, 
1991). 본 연구에서는 지연옥(1994)이 개발하고 박미화

(2004)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4문항을 7점 Likert 
type scale로 측정하여 합산한 점수이다. 최고 +12에서 최저

-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58 이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6.0통계프로그램(SPSS Inc, U.S.A)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평균과 빈도를 사용하여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였고, 주 3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 실시 여부

를 기준으로 운동군과 비운동군을 구분하여 두 군간 모형에 

포함된 구성 요소들의 차이를 χ2-test, t-test를 통해 분석하였

다. 또한 운동 실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계획된 행동이론의 변수에 포함시켰던 항목 중 

단변량 분석결과 유의수준 .05 미만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이 

변수만을 포함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상자의 일반 인 특성

대상자의 91.7%가 1, 2학년이었으며, 경제상태는 64.7%
가 중간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91.2%가 도보나 버스를 이

용해서 통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71.2%(329명)
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38.7%(179명)만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 중 63.2%(292명)가 

6시간 이상 학교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70.1% 
(324명)가 이성친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

<표 1> 상자의 일반 인 특성

변수 구분 빈도(%)

신장(cm, M± S.D) 162.11±4.89

체중(kg, M± S.D) 50.99±5.10

나이(세, M±S. D) 21.16±2.55

학년  1
 2
 3

221(47.8)
203(43.9)

38(8.2)

경제상태 상
중
하

27(5.8)
299(64.7)
136(29.4)

통학수단 도보
버스
기타

108(23.4)
318(68.8)

36( 7.8)

동아리활동 유
무

179(38.7)
283(61.3)

동거형태 가족
친구
혼자

329(71.2)
44( 9.5)
89(19.3)

학교에 있는 시간 <6
6-8
8<

170(36.8)
180(39.0)
112(24.2)

이성친구 유
무

138(29.6)
32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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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운동군(n=142) 비운동군(n=320) P-value

신장(cm, M ± S.D) 161.92±9.25 161.88±4.92 .946

체중(kg, M ± S.D) 51.28±4.38 50.86±5.39 .416

나이(세, M ± S.D) 20.99±2.38 21.23±2.63 .350

학년  1
 2
 3

63(28.5%)
63(31.0%)
16(42.1%)

158(71.5%)
140(69.0%)

22(57.9%)
.243

경제상태 상
중
하

6(22.2%)
98(32.8%)
38(27.9%)

21(77.8%)
201(67.2%)

98(72.1%)
.367

<표 2> 상자의 건강 련특성

변수 구분 빈도(%)

규칙적인 운동 무
유

320(69.3)
142(30.7)

스트레스 대단히 많음
많음
약간 있음
거의 없음

55(11.9)
187(40.5)
189(40.9)

31( 6.7)
흡연상태 현재흡연

비흡연
과거흡연

35(7.6)
413(89.4)

14( 3.0)
음주상태 현재음주

비음주
과거음주

300(64.9)
151(32.7)

11( 2.4)
운동의 필요성 필요없음

필요함
204(44.2)
258(55.8)

체형인식 마른편
보통
비만

84(18.2)
261(56.5)
117(25.3)

건강인식 건강하지 않음
보통
건강함

78(16.9)
211(45.7)
173(37.4)

건강관심도 없음
있음

217(47.0)
245(53.0)

건강습관의 
양호도

양호하지 않음
보통
양호함

122(26.4)
235(50.9)
105(22.7)

2. 상자의 건강 련요인

건강행위 관련에서는 69.3%(320명)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답하였고, 대상자의 93.3%가 스트

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흡연은 하지 않는 

학생이 89.4%(413명)이었고 64.9%(300명)가 음주를 하고 있

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55.8%(258명)가 운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5.3%(117

명)가 자신이 비만이라고 응답하였다. 본인 스스로 건강하다

고 응답한 학생이 37.4%였으며, 53.0%가 건강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본인의 건강습관이 양호하지 않다고 응답

한 학생이 26.4%이었다<표 2>.

3. 일반 인 특성에 따른 규칙 인 운동여부

지난 6개월 동안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시한 

응답자는 142명(30.7%),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응답

자는 320명(69.3%)이었다. 일반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학년, 
경제상태, 통학수단,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이성 친구 유

무에 따라 규칙적인 운동실천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

련이 없었다(p>.05)<표 3>.

4. 건강 련 요인에 따른 규칙 인 운동 여부

음주 상태에서 ‘과거에 음주를 하였으나 현재는 하고 있

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 중 63.6%, 운동이 ‘필요하다’는 경

우에서 35.3%, 본인 스스로 건강하다고 답한 경우에서 

34.1%,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경우에서 35.9%, 양호한 

건강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36.2%가 규칙적인 운동

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5)<표 4>.

<표 3> 일반  특성에 따른 규칙 인 운동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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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운동군(n=142) 비운동군(n=320) P-value

통학수단 도보
버스
기타

27(25.0%)
100(31.4%)

15(41.7%)

81(75.0%)
218(68.6%)

21(58.3%)
.152

동아리활동 유
무

53(29.6%)
89(31.4%)

126(70.4%)
194(68.6%) .378

동거형태 가족
친구
혼자

105(31.9%)
13(29.5%)
24(27.0%)

224(68.1%)
31(70.5%)
65(73.0%)

.658

학교에 있는 시간 <6
6-8
8<

45(26.5%)
54(30.0%)
43(38.4%)

125(73.5%)
126(70.0%)

69(61.6%)
.101

이성친구 유
무

46(33.3%)
96(29.6%)

92(66.7%)
228(70.4%) .247

<표 4> 건강 련 요인에 따른 규칙 인 운동여부

변수 구분 운동군(n=142) 비운동군(n=320) P-value

스트레스 정도 대단히 많음
많음
약간 있음
거의 없음

21(38.2%)
54(28.9%)
56(29.6%)
11(35.5%)

34(61.8%)
133(71.1%)
133(70.4%)

20(64.5%)

.537

흡연상태 현재 흡연
비흡연
과거 흡연

7(20.0%)
129(31.2%)

6(42.9%)

28(80.0%)
284(68.8%)

8(57.1%)
.233

음주상태 현재 음주
비음주
과거 음주

83(27.7%)
52(34.4%)

7(63.6%)

217(72.3%)
99(65.6%)

4(36.4%)
.019

운동의 필요성 필요없음
필요함

51(25.0%)
91(35.3%)

153(75.0%)
167(64.7%) .011

체형인식 마른편
보통
비만

25(29.8%)
80(30.7%)
37(31.6%)

59(70.2%)
181(69.3%)

80(68.4%)
.960

건강인식도 건강하지 않음
보통
건강함

15(19.2%)
68(32.3%)
59(34.1%)

63(80.8%)
143(67.8%)
114(65.9%)

.050

건강관심도 없음
있음

54(24.9%)
88(35.9%)

163(75.1%)
157(64.1%) .007

건강습관의 양호도 양호하지 않음
보통
양호함

27(22.1%)
77(32.8%)
38(36.2%)

95(77.9%)
158(67.2%)

67(63.8%)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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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칙 인 운동여부에 따른 운동에 한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  통제, 의도

규칙적인 운동군과 비운동군에 대하여 태도, 주관적 규

범, 지각된 행위 통제, 의도점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표 5>. 태도 점수, 주관적 규범 점수는 운동군에 

비해 비운동군에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은 없

었다(p>.05). 규칙적인 운동 실천에 따른 지각된 행위 통제 

점수에서는 비운동군 -3.38±6.06에 비해 규칙적 운동군의 

경우 0.64±7.25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규칙적은 

운동 실천에 따른 의도 점수에서는 비운동군 1.59±4.85에 

비해 규칙적 운동군의 경우 4.61±5.09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1).

<표 5> 규칙 인 운동여부에 따른 운동에 한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  통제, 의도

변수 운동군(n=142) 비운동군(n=320) p-value

운동에 대한 태도 25.14 ±22.01 25.07 ±19.02 .849

운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 8.07 ±10.42 7.86 ±10.74 .779

운동에 대한 지각된 행위 통제 0.64 ± 7.25 -3.38 ± 6.06 .000

운동에 대한 의도 4.61 ± 5.09 1.59 ± 4.85 .000

6. 규칙 인 운동여부에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규칙적인 운동여부에 따라 단변량 분석한 결과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음주상태, 운동의 필요성, 건강에 

대한 관심, 건강습관의 양호도, 운동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

제, 의도)만을 포함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각된 행위통제(교차비: 1.097, 신뢰구간 1.057-1.138), 의도

(교차비: 1.110, 신뢰구간: 1.055-1.164), 음주상태(교차비: 
4.926, 신뢰구간: 1.270 -19.112)가 규칙적인 운동여부와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표 6>.

<표 6> 규칙 인 운동여부에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변수 구분 OR 95% CI

음주상태 현재음주
비음주
과거음주

1.000
1.382
4.926

0.871 - 2.193
1.270 -19.112

운동의필요성 필요없음
필요함

1.000
1.040 0.651 - 1.664

건강관심도 없음
있음

1.000
1.409 0.878 - 2.262

건강습관의 
양호도

양호하지 않음
보통
양호함

1.000
1.45

1.426
0.831 - 2.704
0.644 - 2.739

지각된 
행위통제

1.097 1.057 - 1.138

의도 1.110 1.058 -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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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는 운동 실천에 따른 계획된 행동이론과의 관련

성을 알아보고 향후 여대생의 운동 실천 향상을 위한 프로

그램 개발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규칙적인 운

동실천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30.7%가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

영호(2005)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된 

26.4%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그 차이가 적었다. 이
는 서로 다른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했음에도 불구

하고 운동실천율이 비슷함을 알 수 있었고, 이처럼 대학생

들의 운동 실천율이 낮은 이유는 대학 내 이용 가능한 운동 

시설의 부족, 대학생들의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한 효율적

인 학내 운동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미흡, 그리고 정책

의 부재, 취업 준비를 위한 과도한 학업량에 따른 운동시간

의 부족 및 심신의 피로 누적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Wallace와 Buckworth, 2000). 따라서 대학생들의 운동실천

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 시설의 확보 및 학내 운동프로그

램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규칙적인 운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본 연구 결

과에서는 음주상태의 경우 현재 음주를 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과거 음주자가 규칙적인 운동 실천율이 5.2배 높았다. 
이는 음주 등 바람직하지 못한 건강행태를 가지고 있을수

록 다른 건강행위 실천율이 낮아서(강은정, 2007), 음주자

에 비해 과거 음주자가 규칙적인 운동실천율이 높은 것으

로 생각된다. 강기원 등(2010)은 운동이 부족한 군에서 음

주가 동반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였으며, 이는 

과도한 음주 집단에서 운동 부족이 동반되어 나타날 가능

성이 높음을 제시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변수 중 운동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교차비: 1.097, 신뢰구간 1.057-1.138), 의도

(교차비: 1.110, 신뢰구간: 1.055-1.164)가 운동 실천과 통계

학적으로 매우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01). 계획된 행

동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연숙(2006)은 대학

생에서 지각된 행위 통제가 흡연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

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김록범 등(2009)은 국가암 

조기검진 대상자의 암 검진 수검의도와 지각된 행위통제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반면 Godin 등(1993)은 계획된 행동

이론을 적용한 일반 성인의 운동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지

각된 행위 통제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이현정과 

조병희(2002)의 연구에서도 의도가 강할수록 건강행동 시

행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여 선행 연구결과에서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운동실천의 차이는 의도의 차이와 

관련이 있고, 의도의 차이는 태도나 주관적 규범에 의해서

가 아니라 지각된 행위 통제와 높은 관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운동에 대한 태도와 운동수행에 대한 주변인의 압

력보다 지각된 행위통제와 의도가 운동실천에 더 큰 관련

성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현혜

진 등(2001)은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동 실시 후 지각

된 행위 통제와 의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다고 보고하였고, 현혜진(1998)은 의도증진 프로그램을 적

용 후 운동에 대한 지각된 행위 통제, 의도가 변화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운동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

각된 행위통제 능력 및 개인적인 의도 향상이 중요함으로 

운동실천에 대한 내적 요인인 지각된 행위 통제 능력 증진

에 보다 큰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유진, 김영재, 2002). 
또한 운동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운동실천에 대한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김미예, 2004). 본 연구에서 운동에 대한 의도와 

관련 있는 변수로 체형인식, 건강관심도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여대생에 있어 운동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체형인식, 건강관심도의 의도와 관련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운동에 대한 태도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의미하며, 운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주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설명된다. 본 연구

에서는 운동실천 유무에 따른 태도, 주관적 규범은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p>.05), 이러한 결과는 대

부분의 여대생이 여러 매체를 통해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이미 운동에 대해 긍정적은 태도를 가

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현혜진, 2001). 중년 여성과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된 행동 이론을 적용한 

연구(이미라, 2000; Muto 등, 1996)에서는 운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주관적 규범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반면 18~66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Pende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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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der(1986)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이 운동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하였

다. 이와 같이 연구결과에 따라 주관적 규범과 운동실천과

의 관련성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연구 집단의 인구

학적 특성이나 사회적 환경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소수의 연구결과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향후 연구대상 집단을 확대하고 시간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배상수 등, 2003).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가 단면조사로 시

행되어 운동실천과 관련 있는 변인들 간에 선행 관계 규명

이 어렵다. 둘째, 연구대상은 한 개 대학에 소속된 여대생

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기 때문에 전체 여대생을 대표하

지 못하고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셋
째,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한 시점과 조사시점간의 차이가 

있어 기억에 의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

과는 달리 여대생의 운동실천에 따른 계획된 행동이론의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봄으로서 여대생의 운동실천과 

계획된 행동이론 변인 중 지각된 행위통제, 의도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운

동실천율 향상을 위해 지각된 행위통제력을 높이는 중재가 

요구됨은 물론 운동실천 의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운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의도와 여대생의 운동실천 여부와

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한 개 대학에서 500명을 편의

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미응답자와 응

답이 불충실한 38명을 제외한 462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대생 462명 중 30.7%(142명)가 주 3회 이상의 규칙적

인 운동을 하고 있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운동에 대

한 지각된 행위통제가 높을수록, 운동에 대한 의도 점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과거 음주자가 현재 음주자에 비해 규칙

적 운동 실천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여대생의 규칙적 운동실천은 운동에 대한 

의도, 지각된 행위통제 등의 계획된 행동이론의 구성 요소 

그리고 음주 상태와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여대생의 운동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에 

대한 의도와 지각된 행위통제와 같은 요인을 고려한 운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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