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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현대 산업 사회는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

상과 과학기술의 고도성장, 노동 산업의 발달로 편리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박사과정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1]. 과거에는 단순한 몸 관

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이 헬스클럽을 방문하였지

만 최근에는 이 외에도 여가활동, 삶의 질, 웰빙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헬스클럽을 적극 방문하

는 양상을 띠고 있다.

스포츠를 통한 신체 활동은 그 자체로서 일종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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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정신적 자극으로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수 있으

나 일상생활과 과도한 정신적 직무로부터 오는 스트

레스를 해소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2]. 그 중 헬스

는 현대인들이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

활체육종목이며 건강한 삶을 우선시하는 웰빙의 정

서에 부합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전체 인구의 7%이상이 고

령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05년에는 OECD 국

가 중 최저 출생률의 나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는 

노인층이 전체인구의 10.7%차지하고 있다[3]. 한편 운

동의 중요성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은 2000년 87.2%,

2003년 93.5%, 2008년에는 87.0%로 높은 수치를 기록

하고 있다[4].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체육 활성화와 환

경 조성, 고객의 니즈에 부합한 헬스 대형화, 고급화

는 점차 증대되고 있지만 현재 상업 헬스센터 시장에 

비해서는 전문화된 건강 지침과 효과적인 목표 달성

을 위한 체계와 프로그램이 요구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헬스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강 신념에 대

한 연구는 빈약한 실정이다.

헬스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대하여 

최근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인간의 본연적인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개념과 

변수를 선별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 또한 기존 

헬스센터의 고객만족 및 재방문에 초점을 맞추어져 

수익을 높이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

리고 질병을 예방하는 관점에서 건강 증진에 관한 실

증 연구만 이루어진 실정이다.

본 연구의 차별화는 첫째, 건강 측면에서 헬스센터 

이용자의 건강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고찰하고 국내 헬스센터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둘째, 생활양식과 습

관, 건강상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자기효능감을 통해 

건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셋째, 건강 증진 관점에서의 헬스센터는 건강ㆍ개인

의 특성, 그리고 사회적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므로 행동학적 접근방법으로서의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은 헬스센터 이용자의 질

병 예방을 강조할 수 있는 독립변수인 건강신념이론

의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개연성, 지각된 이익, 지각

된 이익이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과 만족을 통해 종

속변수인 건강 증진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검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헬스센터

헬스(Health)의 사전적 의미는 ‘건강’ 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로 포괄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 세계보

건기구(WHO) 헌장 전문에 “건강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

로 완전한 안녕 상태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센터란 어떤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간적, 기

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그 활동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이와 관련하여 스포츠와 센터가 결합된 헬

스센터란 공간적, 기능적 측면의 제공으로 다른 어떤 

행위보다도 스포츠 활동이 보장되는 공간을 의미한

다[5]. 즉, 헬스센터란 스포츠 활동을 보장해주는 공

간의 의미와 이외에도 건강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기능의 의미로 요약할 수 있

다.

즉 헬스 센터는 이용자들이 스포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및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화된 영리나 비영리적 스포츠단체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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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의미하는데, 통상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는 헬스클럽, 휘트니스 클럽, 스포츠 센

터, 스포렉스(sporex)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

며, 일반인들이 이를 지칭할 때 주로 헬스센터라고 

부른다[6]. 우리나라의 헬스센터는 86아시안 게임, 88

서울 올림픽을 거치면서 국민의 스포츠와 건강에 대

한 관심 고조와 경제 성장 및 여가시간, 국민소득의 

증대 등으로 스포츠 수요에 대한 증가가 이루어졌다

[7].

2.2 건강신념모델
건강신념모델은 1950년 공중건강 프로그램이 실패

한 원인을 찾기 위한 개념적 틀로서 개발되어, 현재

까지 헬스 캠페인 및 관련 연구 등 개인의 예방활동

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이론이

다(<그림 1>, [8-10]). 또한 사람들의 건강행동을 설명

하는 대표적인 모델로서 각종 질병에 따른 건강행동 

실천을 예측하는 목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연구 대

상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서로 다른 유의한 결과 값

을 제시하고 있다.

건강신념모델에는 사람들의 질병 예방 행동을 설

명하는 두 가지 주요 신념이 있다. 첫 번째는 질병의 

위험 정도에 대한 개인의 지각 또는 평가를 의미하는 

지각된 위협으로 이는 지각된 심각성과 지각된 개연

성을 포함한다. 지각된 심각성은 질병으로 인해서 초

래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심각성의 정도를 의미하며, 지각된 개연성은 질

병에 개인이 노출된 정도와 감염될 개연성을 의미한

다. 하지만 지각된 위협만으로는 질병과 관련된 행동

이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보충하는 두 번째 

신념은 행동의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의미하는 행동

평가로 이는 지각된 장애와 지각된 이익을 포함한다.

지각된 장애란 건강에 관련한 행동에 있어서 잠재적

으로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결과와 이러한 행동을 실

천하는데 방해하는 요인들을 말하며, 지각된 이익은 

특정 행동으로 인해 지각된 위험 요인들이 제거되거

나 감소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2.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능력 안에서 어떤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11]. 또한 개인

이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신체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확신의 정도를 의미한다[12].

그리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동기,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개인의 능력, 오감을 활용한 신체적 활동에 

대한 개인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 할 수 있다[13]. 자

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

하며,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인내심이 부족

하여 노력이 감소되고 포기를 하게 된다[14].

자기효능감의 선행연구로 김경렬 외(2012)[15]의 연

구는 방과 후 체육 참여자의 운동 몰입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행동의도의 영향력 관계를 실증 분석하

기 위해 내ㆍ외생 변수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분석하

였다. 그리고 정연택(2014)[16]의 연구에서는 15주간 

골볼운동 프로그램에서 대학생들의 기분상태, 신체적 

<그림 1> Health Belief Mode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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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 및 운동수행능력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

하였다. 유진ㆍ박송근(2012)[17]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태권도 운동의도 그리고 지속행동 간의 

구조적 모형을 실증 검증하였다.

2.4 운동만족
운동만족은 운동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로서,

운동 환경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18]. 즉 일반적인 욕구와 동기를 기반으로 운동을 하

고 있는 구성원들이 가지는 운동생활에 대한 관심,

열의, 애착 등과 같은 정서적 태도를 의미한다[19-20].

운동만족은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참여동기와 정도

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주관적인 기준으로 나타난다

고 할 수 있다[21]. 그리고 운동만족은 운동몰입과 연

결이 되는데[22], 이는 즐거움과 행복감 그리고 성취

감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운동만족의 선행연구로 오윤선 외(2007)[23]의 연

구는 에어로빅 체조선수들의 몰입이 운동중독과 운

동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검증하였다. 또한 조한

범 외(2014)의 연구는 수상스키 참가자의 운동정서,

운동몰입, 운동만족이 서로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지 

실증 검증하였다. 김현우 외(2013)[24]의 연구는 초등

학생 줄넘기 운동의 참여 정도와 만족도 및 신체적 

자기개념 간의 인과 관계를 실증 검증하였다.

2.5 건강증진행동
건강증진행동은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25]. 그리고 

개인과 집단이 최적의 안녕상태가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도와주고 자아실현 및 욕구충족을 유지, 증진하려

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26]. 건강증진행동은 수명연

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생활습관 확립이 중

요하며, 청년기에는 외모관리와 지나친 식이요법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27]. 또한 집단이 

생각하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개인이 생각하는 건강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과 개인 그리고 

사회관계가 서로 상호작용 한다[28].

건강증진행동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희경

(2006)[29]의 연구는 Pender 모형을 적용하여 대학생

의 건강증진행위의 관련변인과 영향변인들을 성별에 

따라 비교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건강증진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김수린

ㆍ유조안(2014)[30]의 연구는 건강에서의 정서적 지지

와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정서적 지지가 

건강증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이 매개하

는지를 실증 검증하였다. 오진숙ㆍ한혜원(2012)[31]의 

연구에서는 생활무용참가 여성의 사회적지지가 건강

증진행동 및 참가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검증하였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헬스센터를 이용하는 개인의 질병에 대

한 예방을 강조한 건강신념이론을 적용하여 자기효

능감과 만족을 통해 건강증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모형은 독립변수

인 건강신념이론에서의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개연

성, 지각된 장애, 지각된 이익이 매개변수인 자기효능

감과 만족을 통해 종속변수인 건강증진행동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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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가설의 설정
3.2.1 건강신념요인과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헬스센터를 이용하는 영향요인으로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개연성, 지각된 장애, 지각된 

이익의 4가지 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 영향요

인들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설

은 다음과 같다.

가경환 외(2015)[32]의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구

강건강신념 및 자기효능감과 구강건강인식도와의 관

련성을 분석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구강건강신념 

요인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영ㆍ김은영(2011)[33]의 연구는 중ㆍ노

년 여성을 대상으로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ㆍ노년 여

성의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요인은 자기효

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이병관 외(2008)[10]의 연구는 건강신념모델의 확

장을 중심으로 행위단서로서의 미디어 캠페인이 인

플루엔자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겨

울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미디어 캠페인의 효과

를 건강신념모델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 헬스센터 이용자의 지각된 심각성은 자기

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헬스센터 이용자의 지각된 개연성은 자기

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헬스센터 이용자의 지각된 장애는 자기효

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헬스센터 이용자의 지각된 이익은 자기효

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건강신념요인과 운동만족

본 연구에서는 헬스센터를 이용하는 영향요인으로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개연성, 지각된 장애, 지각된 

이익의 4가지 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 영향요

인들이 운동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이희윤ㆍ조유현(2015)[34]의 연구는 부부관계의 상

호작용 변인인 관계신념지각과 배우자의 긍정적 행

동만족, 의사소통이 부부 각각의 결혼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편은 부부가 외부와의 경계

가 명확할수록, 공격적이고 비난하는 대화를 하지 않

을수록, 결혼생활에 만족도가 높았다. 아내는 전업주

부인 경우와 남편의 애정적 행동에 만족도가 낮을수

록, 남편의 돌봄적 행동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생

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신석민ㆍ이경렬(2011)[35]의 

연구는 수영운동 여성참가자의 건강참여동기와 운동

몰입 및 여가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건강참여

동기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혜ㆍ김승철(2009)[36]의 연구는 요가수

련생들의 요가운동에 대한 건강참여동기와 수련생들

의 요가운동을 통한 만족요인, 요가 운동 시 운동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 간에 관계를 분석한 결과 요가운

동에 대한 건강참여동기가 운동만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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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 헬스센터 이용자의 지각된 심각성은 운동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헬스센터 이용자의 지각된 개연성은 운동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헬스센터 이용자의 지각된 장애는 운동만

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헬스센터 이용자의 지각된 이익은 운동만

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자기효능감, 운동만족 그리고 건강증진행동

본 연구에서는 헬스센터를 이용하는 영향요인의 

자기효능감, 운동만족 그리고 건강증진행동 관계에 

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감과 운동만족 간에 관계를 살펴보면, 정

대용 외(2009)[13]의 연구는 성인학습자의 규칙적 운

동이 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을 매개로 하여 학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과 

학습만족도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오강수ㆍ김수민(2015)[37]의 연구는 미용전공 

대학생들이 신체적 자기지각 및 미용대회 참여자신

감, 자기효능감을 통한 만족의 관계와 미용술에 대한 

성취 및 수행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미

용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행동 간에 관계를 살펴보면,

김수린ㆍ유조안(2014)[30]의 연구는 건강에 있어 정서

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정서적 

지지가 건강증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송인한ㆍ박장호

(2011)[25]의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증진행동에 미치는 

부모-자녀 간 유대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이 관계에서

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건강에서 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행동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부

모-자녀간 유대와 건강증진행동의 관계를 완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만족과 건강증진행동 간에 관계를 살펴보면,

이용대ㆍ이연정(2014)[38]의 연구는 사상체질별 사상

체질의학의 지각가치가 체형만족도와 건강증진섭식

행동 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상체질

별 체형만족은 건강증진섭식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충기 외(2014)[39]의 연구

는 승마체험 동기, 가치, 만족도 그리고 행동의도 간 

구조관계를 분석한 결과 승마체험 만족도는 기대한 

바와 같이 승마체험을 즐기는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9: 헬스센터 이용자의 자기효능감은 운동만족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0: 헬스센터 이용자의 자기효능감은 건강증

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헬스센터 이용자의 운동만족은 건강증진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방법
4.1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도출된 헬스센터

를 이용하는 개인의 질병에 대한 예방을 강조한 건강

신념이론을 적용하여 자기효능감과 만족을 통해 건강

증진행동에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선행연구들의 측정

항목을 수정하여 연구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1>은 변

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독립

변수인 건강신념이론에서의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개

연성, 지각된 장애, 지각된 이익이 매개변수인 자기효

능감과 만족을 통해 종속변수인 건강증진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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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헬스센터

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지역 성인여성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는 온ㆍ오프라인 설문을 배포, 회수하였으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실시되었다. 이 기간에 

총 180부의 설문이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한 답

변이 포함된 3부를 제외한 177부의 설문지가 자료 분

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응답의 단순화를 위해 모든 측

정항목에 단일 균형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설문은 익명으로 실시되었다.

4.3 표본특성
본 연구는 앞 절의 구성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제시

된 것처럼 대부분 선행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이 충분

히 입증된 항목만을 이용하였다. 또한 설문지 문항에 

대한 헬스센터 이용자와 운영자 및 실무자와 관련 연

구자들의 내용 검토, 설문지에 대한 사전조사 등을 

실시하여 구성개념의 내용 타당성(Face Validity) 및 

가독성(Readability)을 확보하였다.

Ⅴ. 가설검증 및 분석결과
5.1 표본의 기술적 특성

<표 2>는 자료 분석에 사용된 177개의 최종표본으

로 성인여성의 연령 분포, 방문 횟수, 결혼 유무, 직

업, 운동 참여율에 대한 응답자의 특성을 보여준다.

표본의 연령 분포는 20대가 85명(48.02%)로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은 30대가 44명(24.86%)로 두 번째로 많

았다. 결혼 유무는 미혼자가 109명(61.58%)으로 기혼

자 68명(38.42%)보다 많았다. 직업은 전문직이 44명

(24.8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서비스직이 

26명(14.69%)으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운동 참여율은 

1주에 2-3회가 66명(37.29%)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

는 1주에 4회 이상으로 54명(30.51%)으로 조사되었다.

<표 1> Operational Definition of Research Variable
변 수 선행연구 조작적 정의

지각된

심각성

이병관 외, 2008[10]; Rosenstock, 1974[9]; Rosenstock et al,
1994[8]; Rogers, 1975[40], 1983[41]

헬스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건강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지각된

개연성

이병관 외, 200810]; Rosenstock, 1974[9]; Rosenstock et al,
1994[8]; Rogers, 1975[40], 1983[41]

헬스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특정 질병에 얼마나 노출,
감염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신념을 

의미한다.

지각된

장애

이병관 외, 2008[10]; Rosenstock, 1974[9]; Rosenstock et al,
1994[8]; Rogers, 1975[40], 1983[41]

특정 건강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을 의미하며, 건강 

행동에 잠재되어 있는 비용, 위험, 불편 같은 부정적 측면을 

의미한다.

지각된

이익

이병관 외, 2008[10]; Rosenstock, 1974[9]; Rosenstock et al,
1994[8]; Rogers, 1975[40], 1983[41]

헬스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기

효능감
Bandura, 1997[11]; 염희연, 2015[42]

헬스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운동을 하겠다는 

의도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

운동

만족
Oliver, 1981[43]; 김명균, 2005[44]

헬스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운동 욕구와 동기가 

충족되면 열의와 애착을 갖는 정서적 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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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Demographic Analysis(N=177)
구 분 항 목 빈 도 및 비 율

연 령

20대 85명 (48.02%)

30대 44명 (24.86%)

40대 37명 (20.90%)

50대 10명 (5.65%)

60대 1명 (0.56%)

방문횟수

고졸 49명 (27.68%)

전문대졸 23명 (12.99%)

대학교졸 71명 (40.11%)

대학원 수료 6명 (3.39%)

대학원 졸업 28명 (15.82%)

결혼유무
기혼 68명 (38.42%)

미혼 109명 (61.58%)

가족 수

1명 7명 (3.95%)

2명 20명 (11.30%)

3명 32명 (18.08%)

4명 이상 118명 (66.67%)

월수입

100만원 미만 13명 (7.34%)

100-200만원 42명 (23.73%)

200-300만원 50명 (28.25%)

400만원 이상 72명 (40.68%)

직업

사무직 13명 (7.34%)

전문직 44명 (24.86%)

기술판매직 1명 (0.56%)

서비스직 26명 (14.69%)

생산직 1명 (0.56%)

무직 2명 (1.13%)

주부 26명 (14.69%)

학생 39명 (22.03%)

기타 25명 (14.12%)

운동참여율

1주에 1회 47명 (26.55%)

1주에 2-3회 66명 (37.29%)

1주에 4회 이상 54명 (30.51%)

매일 10명 (5.65%)

<표 3> Analysis of Reliability & AVE 
최종 연구 변수 Cronbach's Alpha CSRI AVE

건강증진행동 0.900 0.921 0.595

운동만족 0.948 0.955 0.684

자기효능감 0.909 0.925 0.553

지각된 개연성 0.789 0.857 0.602

지각된 심각성 0.775 0.846 0.524

지각된 이익 0.929 0.940 0.613

지각된 장애 0.811 0.864 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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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측정모형 검증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측

정도구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확증적 요인 분석 도구인 PLS Graph version 3.

0을 사용하였다. PLS는 구조모형과 측정모형을 함께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LISREL과 비슷하나, LISRE

L과 비교하여 다소 구분되는 점이 있는데 이는 다음

과 같다. 구조 방정식 모형(SEM)은 적용기법에 따라 

공분산기법(covariance-based)과 컴포넌트 기반(comp

onent-based)의 SEM으로 나뉘어 진다[45]. 컴포넌트 

기반 SEM인 PLS는 공분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자승(LS; least square)법을 이용하여 예측오차를 

최소화 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46-47],

[48]. 그리고 PLS는 1960년에 기존의 Lisrel을 이용한 

분석에서 대변량 정규성과 많은 샘플크기의 한계점

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견고성, 표본의 수, 설문

의 자체 개발이라는 연구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데이터 

분석방법으로 PLS를 채택하였다. 모형 적합도 보다는 

구성개념의 설명력을 측정하고자 한 최근의 정보기술 

관련 연구에서도 PLS를 분석도구로 채택하고 있다[49].

가설 검증 이전에 측정모형의 검증을 통해 각 변수

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먼저 체크하였다. 이를 위해 개

별항목 신뢰성(Individual Item Reliability), 내적 일관

성(Internal Consistency), 수렴 타당성(Convergent Vali

dity), 그리고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분

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은 동일 변수내

의 다른 측정항목과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반영항

목(Reflective Indicators)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5.2.1 신뢰성 분석 및 타당성 분석

신뢰성 검증을 위해 클론바흐 알파(Cronbach’s Al

pha)값과 유사한 종합요인 신뢰성 지수(Composite S

cale Reliability Index, CSRI)값을 산출하였다. CSRI값

이 0.7이상이면 변수의 측정이 내적으로 일관성이 있

다고 판단된다[50].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변수의 종합요인 신뢰성 지수 값이 0.6이상이며 AVE

지수 값은 0.5이상이다. 본 연구의 측정항목들은 신뢰

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각 변수들의 측정항목

에 대한 개념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렴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각 측정항목과 

관련 변수와의 요인 적재값과 다른 변수와의 교차요

인 적재값을 구하여 <표 4>에 정리하였다. <표 4>에

서 보듯이 각 측정항목의 해당 변수에 대한 요인 적

재값이 모두 0.6이상이므로 이는 수렴 타당성이 있음

을 나타내는 것이다.

판별 타당성 측정을 위해 Fornell & Larcker(1981)

가 제안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을 사용하였다. <표 5>에서 별표(*)로 표시한 

값은 AVE 제곱근 값이며 나머지 행렬에서의 값은 각 

변수의 상관계수 값을 나타낸다. AVE 제곱근 값이 

0.5이상이고, AVE 제곱근 값이 다른 변수의 상관계수 

값보다 커야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운동만족과 건강증진행동 0.851과 자

기효능감과 건강증진행동 0.744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운동만족은 0.698로써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지만, 전반적으로 나머지 변수간의 상관계수가 

AVE 제곱근 값보다 작게 나타나, 전체 영향구조에 

대한 판별타당성은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5.2.2 구조모형 분석

이상의 측정모형의 분석 결과를 통해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이 측정모형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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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Factor Analysis
건강증진행동 운동만족 자기효능감 지각된 개연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이익 지각된 장애

건강증진행동1 0.846 0.732 0.610 0.225 0.388 0.452 -0.301

건강증진행동10 0.600 0.444 0.602 0.139 0.233 0.222 -0.150

건강증진행동2 0.805 0.667 0.578 0.254 0.374 0.529 -0.229

건강증진행동3 0.772 0.652 0.585 0.353 0.453 0.436 -0.140

건강증진행동4 0.791 0.721 0.544 0.310 0.396 0.518 -0.177

건강증진행동5 0.861 0.776 0.571 0.254 0.310 0.509 -0.229

건강증진행동6 0.795 0.660 0.553 0.298 0.370 0.497 -0.097

건강증진행동7 0.675 0.543 0.582 0.144 0.273 0.246 -0.428

운동만족1 0.540 0.676 0.544 0.173 0.374 0.415 -0.253

운동만족10 0.749 0.836 0.584 0.209 0.369 0.493 -0.261

운동만족2 0.636 0.797 0.541 0.232 0.388 0.464 -0.326

운동만족3 0.608 0.779 0.517 0.272 0.351 0.376 -0.199

운동만족4 0.726 0.867 0.583 0.262 0.353 0.470 -0.209

운동만족5 0.693 0.797 0.578 0.140 0.354 0.509 -0.272

운동만족6 0.772 0.887 0.611 0.262 0.403 0.507 -0.233

운동만족7 0.796 0.916 0.632 0.248 0.376 0.553 -0.291

운동만족8 0.757 0.894 0.551 0.213 0.328 0.494 -0.267

운동만족9 0.715 0.793 0.622 0.234 0.382 0.358 -0.325

자기효능감1 0.562 0.587 0.707 0.227 0.412 0.620 -0.309

자기효능감10 0.522 0.533 0.734 0.106 0.378 0.379 -0.341

자기효능감2 0.561 0.566 0.726 0.115 0.334 0.514 -0.283

자기효능감3 0.539 0.458 0.741 0.139 0.288 0.391 -0.227

자기효능감4 0.619 0.554 0.816 0.217 0.399 0.488 -0.348

자기효능감5 0.473 0.439 0.643 0.199 0.289 0.266 -0.210

자기효능감6 0.568 0.501 0.794 0.141 0.379 0.266 -0.266

자기효능감7 0.588 0.534 0.790 0.178 0.381 0.327 -0.280

자기효능감8 0.577 0.493 0.745 0.160 0.331 0.262 -0.365

자기효능감9 0.501 0.490 0.723 0.084 0.356 0.161 -0.413

지각된 개연성3 0.185 0.132 0.059 0.627 0.239 0.146 0.316

지각된 개연성7 0.221 0.208 0.145 0.819 0.346 0.273 0.202

지각된 개연성8 0.353 0.298 0.239 0.860 0.451 0.278 0.058

지각된 개연성9 0.178 0.132 0.147 0.778 0.337 0.190 0.184

지각된 심각성10 0.213 0.202 0.231 0.303 0.706 0.235 0.020

지각된 심각성6 0.386 0.373 0.344 0.372 0.692 0.421 -0.233

지각된 심각성7 0.269 0.276 0.309 0.267 0.696 0.342 -0.069

지각된 심각성8 0.365 0.333 0.348 0.385 0.779 0.351 0.013

지각된 심각성9 0.363 0.365 0.445 0.330 0.741 0.355 -0.188

지각된 이익1 0.371 0.368 0.280 0.321 0.393 0.786 -0.055

지각된 이익10 0.551 0.522 0.486 0.219 0.410 0.784 -0.158

지각된 이익2 0.416 0.413 0.312 0.231 0.285 0.787 -0.164

지각된 이익3 0.400 0.363 0.322 0.302 0.312 0.801 -0.103

지각된 이익4 0.410 0.407 0.409 0.264 0.350 0.831 -0.125

지각된 이익5 0.425 0.445 0.441 0.253 0.418 0.832 -0.167

지각된 이익6 0.405 0.437 0.345 0.215 0.387 0.832 -0.184

지각된 이익7 0.394 0.431 0.382 0.206 0.322 0.740 -0.049

지각된 이익8 0.492 0.508 0.475 0.194 0.489 0.802 -0.172

지각된 이익9 0.467 0.436 0.412 0.177 0.348 0.606 -0.025

지각된 장애1 -0.299 -0.292 -0.438 0.188 -0.198 -0.139 0.858

지각된 장애2 -0.167 -0.217 -0.217 0.133 -0.059 -0.050 0.717

지각된 장애3 -0.086 -0.152 -0.170 0.103 0.042 -0.144 0.627

지각된 장애5 -0.170 -0.236 -0.208 0.146 -0.050 -0.156 0.656

지각된 장애7 -0.256 -0.267 -0.394 0.158 -0.169 -0.117 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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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수간의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여 가

설을 검증하였다. 경로분석 결과와 가설채택 여부는 

<표 6>와 같다.

먼저 건강신념이론과 관련된 가설결과를 살펴보면 

지각된 심각성은 자기 효능감에서 0.001로 유의한 값

으로 채택되었으나 운동만족에서 기각되었고 지각된 

개연성은 자기효능감과 운동만족 둘 다 유의수준에 

못 미치어 기각되었다. 지각된 장애는 자기 효능감에

서 P값이 0.000으로 채택되었으나 운동 만족에서는 

0.204로 기각되었다. 지각된 이익은 자기 효능감과 운

동 만족에 있어 각각 유의 수준에서 채택되었다. 자

기 효능감은 운동 만족과 건강증진행동 모두에서 유

의 한 값으로 채택되었다. 운동 만족은 건강증진행동

에서 유의 수준 범위 내에서 채택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헬스센터를 이용하는 개인의 질병에 대

한 예방을 강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독립변수인 건

강신념이론에서의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개연성, 지

각된 이익, 지각된 이익이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과 

만족을 통해 종속변수인 건강 증진 행동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실증 검증하고자 하였다. 위 연구모형

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헬스클럽을 이용한 경

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첫째, 지각된 심각성은 자기효능감에는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운동만족에는 정(+)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재

<표 5> Correlation Analysis
건강증진행동 운동만족 자기효능감 지각된 개연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이익 지각된 장애

건강증진행동 0.772＊ 　 　 　 　 　 　

운동만족 0.851 0.827＊ 　 　 　 　 　

자기효능감 0.744 0.698 0.743＊ 　 　 　 　

지각된 개연성 0.325 0.272 0.213 0.776＊ 　 　 　

지각된 심각성 0.457 0.444 0.481 0.463 0.724＊ 　 　

지각된 이익 0.563 0.563 0.507 0.300 0.483 0.783＊ 　

지각된 장애 -0.282 -0.319 -0.411 0.198 -0.146 -0.158 0.751＊

<표 6> Path Coefficient Analysis
가설 인과관계 경로계수 T 값
H1 지각된 심각성 → 자기효능감 0.247 3.286

H2 지각된 심각성 → 운동만족 0.022 0.303

H3 지각된 개연성 → 자기효능감 0.072 1.116

H4 지각된 개연성 → 운동만족 0.096 1.252

H5 지각된 장애 → 자기효능감 -0.340 5.858

H6 지각된 장애 → 운동만족 -0.088 1.272

H7 지각된 이익 → 자기효능감 0.313 4.561

H8 지각된 이익 → 운동만족 0.256 2.803

H9 자기효능감 → 운동만족 0.501 6.757

H10 자기효능감 → 건강증진행동 0.293 4.602

H11 운동만족 → 건강증진행동 0.646 1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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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즐거움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얻길 원하는 소비자

들의 심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헬스 센

터 이용자들이 건강에 대한 염려보다는 운동에 대한 

즐거움을 유발시키는 그 연령대별 트랜드에 맞는 운

동 프로그램을 통해 몰입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중요

하다.

둘째, 지각된 개연성은 자기효능감과 운동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헬스 센터 이용자들이 메르스나 유행성 질병이 사람

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감염율이 높아 센터이용을 

기피하게 되고 본인의 의지나 노력에 상관없이 오는 

질병에 위협을 느낀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센터 운

영자는 평상시 기초 체력 강화 운동이나 심폐 강화성 

유산소 훈련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런 급발성 유행성 

호흡기 질환 예방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지각된 장애는 자기효능감에는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운동만족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헬스 센

터 이용자들이 특정 건강 행동을 시행할 때 느끼는 

불편함과 위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지속성을 갖지 못

하고 비용에 비해 신체 개선의 변화가 미흡할 때 운

동 만족은 갖기 어렵다. 따라서 장애에 대한 부정적 

심리 요소들을 센터 운영자들은 설득이 아닌 납득으

로 이끌 수 있는 스포츠 리더쉽 마인드가 요구된다.

넷째, 지각된 이익은 자기효능감과 운동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헬스 센

터 이용자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

는 행위를 할 때 자기 효능감과 운동 만족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높

이고 만족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다섯째, 자기효능감은 운동만족과 건강증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헬스 

센터 이용자들이 꾸준히 운동하려는 의욕과 자신감

이 운동 과정과 결과에 만족감을 가져오고 건강증진

행동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따라서 센터 

운영자들은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다이어트 콘

테스트, 몸짱 대회, 프로필 사진 찍기, 식단 지키기 대

회 등의 이벤트를 통해 목표의식과 운동 욕구를 고취

시켜야 한다.

여섯째, 운동만족은 건강증진행동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헬스 센터 이용자

들이 운동 욕구와 동기가 충족되면 열의와 애착을 갖

고 정서적인 안정감이 고취되어 건강증진행동에 적

극적이 된다. 따라서 센터 운영자들은 개인별, 그룹

별, 단체별 운동성향, 능력, 요구에 맞는 최적의 프로

그램 계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학문적ㆍ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학문적 시사점은 헬스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변수를 자의적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론에 입

각한 개인의 질병에 대한 예방을 강조한 건강신념이

론을 적용하여 융합연구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실무적 시사점은 헬스센터를 이용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육체적인 건강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닌 정신

적인 건강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동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추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표본의 범위 헬스 센

터를 이용하는 성인여성으로 표본을 한정 하였다. 하

지만 앞으로는 성별, 연령, 지역분포를 좀 더 다양하

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증진행동을 야기 시키는 내적인 동기인 건

강신념 외에도 외적인 요소인 국가 보험 정책, 경제

적 환경, 개인병력(가족력) 지역적 특성에 따른 건강

증진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헬스 센터 지속이용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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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감정반응(PAD)이론과 자기

결정성이론이 헬스 센터 이용자들의 건강증진행동에

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향후 연구 해 볼 가치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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