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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신체활동은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질병을 치료, 예방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권장되는 생활습관 행위로, 비만을 예방하

고 각종 질병을 관리하는데 필수적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간호사를 비롯한 건강전문가들과 국가는 

다양한 대상자의 신체활동을 증진하고 움직이지 않는 생활습

관(sedentary lifestyle)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정책과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있다(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0). 디지털 시대의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대부분의 

일상을 보내면서 건강관리도 자기 주도적으로 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Harari et al., 2017) 이런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한편, 대상자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중재를 적용하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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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신체활동량을 측정하게 된다. 신

체활동량 측정 방법으로 크게 주관적 측정과 객관적 측정이 있

다. 주관적 측정 방법으로 설문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설문을 이용한 측정은 적용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Sallis & Saelens, 2000). 신체활동 종류를 구분하여 응답

하는 국제신체활동량질문지(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IPAQ 

Research Committee, 2005) 가속도계(accelerometry)와 높

은 일치도를 보였다(Murphy et al., 2017). 그러나 신체활동 

측정에 있어 주관적인 설문지만을 적용하는 경우 대상자의 

회상 능력에 따라 설문 응답의 정확성이 달라질 수 있어(Lee, 

Kamarudin, & Wan Muda, 2019), 단독으로 신체활동량 측정

의 지표로 사용하는데 우려가 된다(Lee, Macfarlane, Lam, & 

Stewart, 2011). 특히 걷기 활동의 경우 일상생활의 움직임을 포

함하고 있어 설문지 측정의 한계가 있다. 중재 프로그램 적용 후

에 IPAQ으로 평가한 경우 걸음수의 변화를 확인하지 못하는 선

행연구들이 보고되어(Direito, Carraca, Rawstorn, Whittaker, 

& Maddison, 2017; Seo, Jung, & Suh, 2021) 주관적 측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객관적 측정의 병용이 제시된다. 

객관적 신체활동 측정 방법으로 가속도계(accelerameter)

와 만보계(pedometer) 등의 기구를 이용한 측정법이 있으며

(Troiano, 2009), 가속도계는 실험연구에서 많이 적용되어 왔

고 측정도구로서 신뢰도가 확보된 측정도구이나, 대상자가 측

정 기기를 따로 착용해야 하는 불편감이 있고(Wijndaele et al., 

2014), 대단위 연구에서 가속도계의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앱(mobile app)을 이용한 측정

이 많은 연구에서 시도되고 있다(Makarewicz et al., 2021). 특

히 스마트폰 앱을 통해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한 경우 스마트폰 

앱을 신체활동량 측정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대상자가 소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신체

활동을 측정하게 되면 기기를 추가로 착용하는 불편감을 줄여

줄 수 있고 장비 구매에 따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

다(Seo & Han, 2020). 스마트폰 앱은 걸음수 등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통제된 환경의 실험실 연구에서 측정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타당도를 확보하였으나(Han, 2015)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측정에 있어 

가능한 오랜 시간, 많은 요일 동안 측정이 이루어질수록 더 정

확한 신체활동 추정이 가능하고(Herrmann, Barreira, Kang, 

& Ainsworth, 2013) 실제 프로그램에서도 장기간 반복해서 

측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번의 단면 조사가 아닌 일정 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측정을 통해 스마트폰 앱의 측정도구로

서의 현장 적용 가능성(feasibility)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체활동 측정 방법들의 연구 적용에 대한 유용성과 타당도 

평가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Ahmad et al., 2018) 신

체활동에 대한 주관적 측정과 객관적 측정을 비교하는 연구는 

많지 않으며, 그 결과는 연구마다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Dyrstad, Hansen, Holme, & Anderssen, 2014; Murphy et 

al., 2017; Schmidt et al., 2020), 특히 스마트폰 앱을 사용한 운

동량 측정과 주관적 설문을 통한 측정을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

기 힘들다. 앞으로도 다양한 대상자에게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신체활동 중재 프로그램은 더욱 일반화될 것이므로(Bort-Roig, 

Gilson, Puig-Ribera, Contreras, & Trost, 2014; Stuckey, 

Carter, & Knight, 2017)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체활동 측정과 

자가보고식 설문을 통한 측정 값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

편, 남성은 고강도 신체활동량을 높게 보고하고 움직이지 않는 

시간을 줄여서 보고하는 경향이 있어 객관적 측정과 주관적 측

정의 일치도에 성별이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었다(Dyrstad 

et al., 2014). 이에 스마트폰 앱과 설문지를 통한 신체활동 측정

의 일치도를 성별에 따라 분석해 볼 필요도 있겠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에게 스마트폰 앱과 자가보고식 설문지라

는 두 가지 신체활동 측정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고 두 측정 방

법 간의 상관성과 일치도를 비교하고 상관성과 일치도가 성별

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측정 전략 마련의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정기간 같은 대상자에게 스마트폰 걷기 앱을 사

용하게 하고 신체활동량을 설문조사하여 스마트폰 앱에 기록

된 걸음수와 설문지의 강도별 신체활동량과의 상관성과 일치

도를 확인한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생으로 

신체활동을 제한해야 하는 질병이나 걷기에 신체적 문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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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자로, 신체활동을 주요 직업이나 

전공으로 하는 자는 제외되었다. 대상자는 일개 대학교의 홈페

이지와 학교 공식 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모집

되었다. 2018년 8월 모집 기간 내 연구참여를 신청한 대상자 

중, 스마트폰 앱을 통한 장기 추적 및 자료수집에 동의한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최종 29명의 대상자로부터 매칭된 주관

적 설문과 스마트폰 앱 걸음수 170쌍의 자료를 획득하여 분석

에 이용하였다. G*Power 3.1 프로그램으로 확인한 상관분석

을 위해 필요한 표본 수는 양측 검정,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중간 효과크기 0.3 설정에서 134명으로 계산되어, 기준을 충족

하였다. 

3. 연구도구 

조사 항목은 대상자의 연령, 성별, 거주 형태, 흡연 유무, 음

주 빈도, 신체활동 관련 앱 사용 경험 유무, 스마트폰 기종을 구

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고, IPAQ으로 신체활동량과 

신체활동 내용을 측정하였으며, 스마트폰 걷기 앱을 통해 걸음

수는 자동 측정되었다. 

1) 자가보고식 신체활동 설문지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량은 자가 보고형 한국어판 국제신체활

동량 질문지(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 단축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IPAQ Research Com-

mittee, 2005). 이 도구는 많은 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보고

된 바 있다(IPAQ Research Committee, 2005; Lee et al., 2011). 

이 도구는 지난 7일 동안의 신체활동에 대해 강도를 구분하여 걷

기(walking), 중강도 활동(moderate intensity activity), 고강

도 활동(vigorous intensity activity)으로 구분하여 그 활동 

내용을 1주일간 빈도(day/week)와 1회 수행 시간(min/day)

을 적도록 하여 가중 계수(걷기 3.3, 중강도 4.0, 고강도 8.0)를 

곱하여 일주일간 걷기 활동량(walking), 중강도 신체활동량

(Moderate Intensity Physical Activity, MIPA), 고강도 신체활

동량(High Intensity Physical Activity, HIPA)을 에너지 단위

(MET-minutes)로 산출한다. 강도별 신체활동량의 합이 총 신체

활동량(Total Physical Activity, TPA)이 된다(IPAQ Research 

Committee, 2005).

2) 스마트폰 걷기 앱(Mobile Pedometer & Application)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걷기 앱을 통한 걸음수(step count)는 

스마트폰 자체의 만보기 기능을 이용하여 측정되며, 매일 측정

된 걸음수가 자동으로 누적되어 저장되도록 하기 위해 지정된 

스마트폰 앱(WalkOn, Swallby, Seoul, Korea)을 대상자의 스

마트폰 내 설치하고 위치추적 기능을 활성화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한 걸음수 측정은 스마트폰 내 설

치된 만보계의 기본 기능에 스마트폰의 다양한 센서와 CPU, 

GPS 등의 기능을 더해 기존 만보계보다 훨씬 정 하게 걸음 숫

자를 측정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대상자가 움직일 때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측정하여 걸음수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

다. 스마트폰은 S사의 안드로이드폰과 A사의 IOS 체계 스마트

폰으로 제한하였으며, 매일 스마트폰을 지참하여 활동하도록 

하였다. 해당 앱을 통해 대상자와 연구자는 참여자의 일별 걸음

수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지정된 스마트폰 걷기 앱은 스왈

라비 회사에서 자체 개발된 앱으로, 많은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

램에 중재 전략으로도 사용된 바 있다(Lee & Park, 2018; Seo 

& Han, 2020). 본 연구에서 걸음수 측정을 위해 해당 회사의 앱

을 연구자가 선정하였으며, 해당 회사에 일정 자료수집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였다. 

4. 자료수집

프로그램 참여 시작 시점에 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자에게 일

반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대상자들의 걸음수 수집을 위해 연구

자가 지정한 앱을 본인의 스마트폰 내에 설치하고 연구 기간 내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을 설명했다. 조사 기간 동안 개인별 

걸음수 자료는 해당 스마트폰 걷기 앱을 통해 수집되었다. 대상

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걸음수가 측정되는 연구 기간 동안 매주 

1회 온라인으로 신체활동량 설문(IPAQ)을 작성하도록 하였

다. 주관적 설문 응답은 별도의 설문 링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모바일 앱에서 측정된 걸음수는 1일 단위로 대상자에게 보여

지고, 대상자들은 스마트폰 앱 내의 기록을 참고해서 응답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응답한 설문 참여 일정과 매칭되는 스마트폰 

앱 걸음수 자료는 대상자가 설문에 참여한 일자를 기준으로 이

전 7일간의 걸음수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주관적 설문 보고

가 누락되거나, 7일간 걸음수 측정이 되지 못하여 하나의 측정

만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하여 총 170쌍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

되었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C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

view Board, IRB) 심의(No. 1041107-202006-HR-039-0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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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후 시행하였다. 본 자료의 수집 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

적과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수집된 자료 등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연구참여 중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

명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연구참여와 10주간 스마트폰 걷기 앱

을 통한 걸음수 수집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았다.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본인의 실명이 아닌 닉네임을 통해 식별되어 수집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정보통신법에 따라 관리되며, 스마트폰 

걷기 앱 회사에서 수집된 걸음수 정보를 연구자에게 보내면 연

구자의 컴퓨터 외장 하드에 정보 보호 장치를 설정하여 연구 종

료 시까지 일정기간 보관하였다. 앱 회사에서는 연구자에게 자

료 발송 후 회사 보관 자료는 즉시 삭제하였다. 

6.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WIN 통계 프로그램

(ver. 25,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스마트폰 앱 내 걸음수와 설문지

를 통한 신체활동량에 대한 탐색은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고, 성별에 따른 신체활

동의 비교는 t-test를 이용하였다. 스마트폰 걷기 앱으로 측정

된 걸음수는 주간 일평균 걸음수를 산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

다. 스마트폰 앱 걸음수와 신체활동량 측정 설문지(IPAQ) 내 

걷기 활동량(walking)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Spearman

의 rho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두 측정 방법의 일치도 분석

은 Bland-Altman plot을 활용하였다. Bland-Altman plot

은 동일한 변수를 두 방법으로 측정한 자료의 일치도를 평가하

는 유용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Bland & Altman, 

1986), 측정도구의 비교 평가에서 상관관계 분석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해석할 수 있다(Giavarina, 2015). Bland-Altman 

plot 분석 시 두 가지 방법의 측정 단위가 달라서, 각 측정값을 

Z값으로 변환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29명의 연령은 평균 22.4세이었고, 

여성이 19명(65.5%)이었다. 거주 형태는 혼자 거주하는 경우

가 13명(44.8%)으로 가장 많았고, 현재 흡연을 하지 않는 자가 

26명(89.7%)이었고, 음주는 가끔 하는 경우가 18명(62.1%)이

었다. 신체활동 관련 앱 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가 15명(51.7%)

명이었으며,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기종으로는 19명(65.5%)

이 안드로이드 체계 기종을, 10명(34.5%)이 IOS 체계 기종을 

사용하고 있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걸음수와 신체활동량 수준 

대상자의 스마트폰 앱 내 일 평균 걸음수는 8,127 걸음이었

으며, 남성은 9,125 걸음, 여성은 7,568 걸음으로 성별 간 차이

(t=3.35, p=.001)가 있었다(Table 2). IPAQ으로 측정한 걷기 

활동량은 평균 690 MET/min로 남성에서는 평균 778 MET/ 

min, 여성에서는 평균 641 MET/min로 보고되었고 성별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총 신체활동량은 평균 1,199 MET/ 

min이었으며, 남성에서 평균 1,559 MET/min로 여성의 997 

MET/min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t=3.44, p= 

.001). 성별에 따른 강도별 신체활동량은 중강도 신체활동량

(t=2.49, p=.015)과 고강도 신체활동량(t=3.68,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성에서 더 많았다(Table 2).

3. 스마트폰 앱 측정 걸음수와 주관적 설문의 신체활동

량과의 상관관계 

스마트폰 앱으로 측정된 일평균 걸음수와 IPAQ 설문지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Range

Age (year) 22.4±2.9 (18~31)

Gender Male
Female

10 (34.5)
19 (65.5)

Type of residence With parents
Alone 
Dormitory

 6 (20.7)
13 (44.8)
10 (34.5)

Smoking No
Yes

26 (89.7)
 3 (10.3)

Frequency of 
alcohol drinking

None
Rare
Frequently
Daily

 4 (13.8)
18 (62.1)
 4 (13.8)
 3 (10.3)

Experience of 
application 
related PA

No
Yes

14 (48.3)
15 (51.7)

Type of 
smartphone

Android
IOS-i-phone 

19 (65.5)
10 (34.5)

M=mean; PA=Physical activity;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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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활동량(walking)은 유의한 양의 상관성이 있었다(rho= 

0.18, p=.018). 또한 스마트폰 앱 측정 걸음수는 IPAQ 설문지

의 고강도 신체활동량(rho=0.21, p=.005) 및 총 신체활동량

(rho=0.30, p<.001)과 각각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중강도 신체활동량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3). 성별을 구분하여 두 측정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 여성에서 스마트폰 앱 측정 걸음수와 IPAQ 중에 걷기 활동

(rho=0.20, p=.035)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남성에서

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여성에서 스마트폰 앱 

걸음수는 IPAQ의 총 신체활동량(rho=0.23, p=.017)과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남성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Table 3).

4. 스마트폰 앱 측정 걸음수와 주관적 설문의 신체활동

량과의 일치도 

스마트폰 앱으로 측정된 일평균 걸음수와 IPAQ 설문지로 

측정된 신체활동량과 일치도는 Bland-Altman plot 방법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스마트폰 앱 내 측정 걸음수 평균치와 

IPAQ으로 측정한 walking 및 총 신체활동량과의 일치도를 확

인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폰 앱으로 측정된 일평균 걸음수와 

IPAQ으로 측정한 walking과 총 신체활동량 값의 짝 간의 차

이의 변동 양상이 일정하지 않았다. 즉, 짝지은 값의 평균이 

클수록 짝지은 두 측정값 간의 차이의 변동이 커지는 양상을 

보여 일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A, 1-B). 성별

에 따른 일치도를 분석해 본 결과, 여성(Figure 2-B)에서 남

성(Figure 2-A)에 비해 변동 양상이 작고 비교적 균일한 양상

을 보여 스마트폰 앱으로 측정된 일평균 걸음수와 IPAQ으로 

측정한 걷기 활동(walking) 간의 일치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

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스마트폰 걷기 앱으로 측정한 걸음수와 자가보고

식 설문지인 IPAQ을 통해 측정한 신체활동량과의 상관성과 

일치도를 확인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두 가지 측정의 일정을 매

칭하여 측정하여 170쌍의 측정 수치를 수집하였고, 두 측정 간

의 상관성과 일치도를 평가하면서 남녀 성별에 따른 일치 양상

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자가보고에 의한 신체활동 측정의 정확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Physical Activity by Gender (N=170)

Variables
Total Male (n=61) Female (n=109)

t p
M±SD M±SD M±SD

Step count on smartphone app (steps/day) 8,126.85±2,996.31 9,124.93±2,716.73 7,568.29±3,011.78 3.35 .001

IPAQ Total PA (MET/min) 1,198.67±1,001.35 1,558.66±1,085.13 997.21±984.84 3.44 .001

Walking activity (MET/min) 690.67±741.08 777.93±830.99 641.84±684.87 1.09 .279

MIPA (MET/min) 233.27±356.68 337.18±470.39 175.12±258.15 2.49 .015

HIPA (MET/min) 276.14±452.32 456.66±531.11 175.12±367.07 3.68 ＜.001

HIPA=High intensity physical activity; IPAQ=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M=Mean; MET=Metabolic equivalent of task; 
MIPA=Moderate intensity physical activity; PA=Physical activity; SD=standard deviation.

Table 3. Spearmans' rho Correlation between Step count on Smartphone Application and Subjective Questionnaire (N=170)

Variables Categories

Step count on smartphone app

Total Male (n=61) Female (n=109)

r (p) r (p) r (p)

 IPAQ Walking activity .18 (.018) .08 (.528) .20 (.035)

HIPA .21 (.005) .21 (.098) .12 (.223)

MIPA .12 (.106) .07 (.598) .06 (.545)

Total PA .30 (＜.001) .21 (.112) .23 (.017)

HIPA=High intensity physical activity; IPAQ=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MIPA=Moderate intensity physical activity; 
PA=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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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연령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Sallis & Saelens, 

2000)되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연령의 범위가 18세에서 

31세로 좁아 대상자의 연령이 자가보고식 신체활동 측정의 정

확도에 줄 수 있는 영향은 배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측정된 걸음수(steps)와 

IPAQ의 걷기 활동량(walking)이 여성에서만 상관관계가 있

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남성에서 일치도가 낮게 보고된 결

과(Dyrstad et al., 2014)와 유사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신체활동량의 분포를 보면, 여성의 총 신체활동량의 약 

64%를 walking 활동량이 차지하고 있었고, 남성의 경우에 

walking 활동량은 총 신체활동량의 약 49%를 차지하는 반면 

고강도 신체활동량이 29%를 차지하였다. 걷기 활동이 많고 중, 

A. Bland-Altman plot between step count and walking activity B. Bland-Altman plot between step count and total physical activity 

Figure 1. Agreement between step count on smartphone app and subjective questionnaire among all participants.

A. Bland-Altman plot in male B. Bland-Altman plot in female

Figure 2. Agreement between step count on smartphone app and walking activity of subjective questionnaire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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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신체활동이 적은 여성의 경우에 IPAQ 설문의 walking 

활동을 보다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

인다. 또한 학생들은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신체활동의 종류와 

목적이 다르고(Kilpatrick, Hebert, & Bartholomew, 2005), 여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기 중에 중강도 신체활동량과 고강도 신

체활동량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Lee & Kang, 2016), 

본 연구의 측정 기간이 학기 중이었던 것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걷기 활동을 주요한 중재 요소로 

하는 프로그램인 경우 스마트폰 앱을 측정도구로 활용하는 것

이 추천될 수 있겠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기 중 기간

과 방학 중 기간을 비교하는 연구도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Bland-Altman plot으

로 IPAQ으로 측정한 신체활동량과 스마트폰 앱으로 측정한 

일평균 걸음수의 일치도를 확인한 결과, 일치도가 낮게 나타났

다. 그러나 성별을 구분하여 일치도 분석을 하였을 때에는 여

성의 경우 IPAQ의 walking 활동량과 스마트폰 앱 걸음수의 

Bland-Altman plot 양상이 조금 더 균일한 양상을 보이며 일

치도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akarewicz 등(2021)은 

신체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활동을 과도하게 인

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여성에 비

해 신체활동량이 많았던 남성들이 IPAQ 설문지에 자신의 신체

활동을 과도하게 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스마트폰 기기로 

수영이나 근력운동, 상지 운동과 같은 신체활동을 측정하기 어

려운 부분이 있음을 고려했을 때에도 중강도 및 고강도 신체활

동이 많았던 남성에서 IPAQ과 스마트폰 앱 두 측정 간의 차이

가 발생하여 일치도가 낮게 나타났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고강도 

신체활동이 많은 대상자에서 신체활동량을 측정할 때, 주관적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면 신체활동량이 과다 측정될 가능

성이 높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측정하게 되면 과소 측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강도 신체활동이 많은 대

상자의 신체활동을 측정할 때에는 가속도계와 같은 wearable 

device 등의 장치(Seo et al., 2021)나 스마트폰 앱 내 추가적 활

동 입력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본 연구는 IPAQ 측정에 대한 타당도 확보가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 중에(Minetto et al., 2018) 신체활동의 주관적 측정

과 객관적 측정을 비교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과의 비교 분석을 

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객관적 측정과 주관적 측정을 비교하

기 위해 대상자의 몸에 만보계(pedometer)를 장착하게 하고 측

정한 걸음 수와 IPAQ으로 측정한 신체활동량 간의 낮은 일치

도가 보고되었는데(Ahmad et al., 2018; Kim, Park, & Kang, 

2013), 본 연구에서도 전체 대상자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걸음수를 측정한 스마트폰 앱과 주관적 설문의 일치도가 높지 

않았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일치도의 차이가 있었고 걷기 활동

을 많이 하고 고강도 신체활동이 적은 여성에서 측정의 일치도

가 증가하였다. 도구의 타당도만큼 대상자의 신체활동 양상이

나 특성에 맞게 측정 방법도 선택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가속도계(accelerameter)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신체

활동 종류별, 강도별 측정을 한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종류에 

따라 측정의 정확도가 달라진다는 보고(Bort-Roig et al., 

2014)가 있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측정은 수영과 같이 

스마트폰을 휴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체활동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물속에서 활동을 

추가로 측정할 수 있도록 방수 기능이 있는 스마트 워치로 측정

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측정은추

가적인 측정 장치 착용이나 비용없이 대상자가 편안하게 측정

에 참여할 수 있고 대상자가 의식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측정되

고 저장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은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활용하여 신체활동 강도와 걷기의 강도를 구분하여 다

양한 신체활동 측정에 활용되면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

이다(James et al., 2016). 추후 스마트폰 앱의 기술 발전으로 빠

른 걷기와 일반 걷기를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이 더욱 쉬워진다

면 걷기 강화 중재 프로그램 효과 평가 시에 활용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일상에서 스마트

폰을 휴대하도록 하였으나 대상자가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하거

나 몸을 부딪혀서 하는 고강도 신체활동 시에 스마트폰을 휴대

하지 못하여 활동량 측정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마트폰 앱의 경우 신체활동의 강

도를 구분하여 활동량을 측정할 수 없어 주관적 설문과의 강도

별 신체활동량 측정의 일치도를 직접 비교하지 못한 점이다. 추

후 신체활동 강도별 측정이 되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활동

별로 주관적 설문과의 일치도를 비교하는 연구가 제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스마트폰 앱으로 걸음수를 측

정하면서 동시에 IPAQ 설문지를 주기적으로 작성하게 하여 

연구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 데 의미가 있으며, 두 측

정의 상관관계뿐 아니라 일치도 검증으로 신체활동의 양상 변

화에 따른 비교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고, 걷기 활동이 중심이 

되는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의 평가에 스마트폰 앱 사용을 추

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대학생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일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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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추적하여 170쌍의 스마트폰 앱으로 측정된 걸음수와 주관

적 설문지에 응답한 신체활동의 자료에 대한 상관성과 일치도

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여성에서 스마트폰 걷기 앱의 

걸음수와 설문의 걷기 활동량의 일치 양상이 안정적이어서 가

장 일치도가 좋았다. 이에 신체활동량 측정 지표와 도구 선정 

시에 대상자의 성별이나 신체활동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

요하며, 스마트폰 앱은 걷기 운동과 같은 저강도 활동을 주로 

하는 대상자들의 신체활동을 측정하기에 유용한 측정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강도 신체활동을 주로 하는 대

상자의 활동 측정에서는 스마트폰 앱 이용 시에 추가적으로 활

동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거나 신체활동 강도를 구분

하여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측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에서 걷기 운동을 

촉진하고 이를 평가하는데 스마트폰 앱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

였다. 추후 방수 기능을 탑재한 장치를 활용하거나 추가 기록 

입력으로 기록 보정을 할 수 있는 앱의 기능을 활용한 측정의 

비교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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