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직 근로자의 신체활동량

관련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서 구 민



사무직 근로자의 신체활동량

관련요인 분석

지도 이 정 렬 교수

이 논문 을 석 사 학위 논문 으로 제 출함

2001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서 구 민



서구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년 6월 일



감사의 글

지난 한 학기는 제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

나의 논문을 완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준비가 필요한

지도 모르고 시작한 지난 학기, 제 자신의 부족함이 너무 많았고 어려움도 있

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기에 고개숙여 감사의 마

음을 전합니다.

미숙하기만한 내용이었지만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전 과정동안 방향을 잡아

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지혜의 가르치심을 주신 이정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한 항상 간호의 큰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격려와 함께 학자적인 큰 시야

로써 논문의 틀을 잡아주셨던 김의숙 교수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날카

롭고 예리한 지적과 함께 논문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다듬어주신 오의금 교수

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언제나 사랑과 관심으로 학교생활에 큰 힘이 되어주시는 조원정 주임교수

님, 엉성한 영문초록을 교정해주신, 늘 인자하신 모습의 서미혜 교수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문하는 자세와 큰 가르치심을 주신 간호학과 모든 교수

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업간호라는 낯선 분야와 인연을 맺고 산업간호가 무엇인지 알게해준 대

한항공 항공보건의료원의 모든 분들, 특히 자료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신 대한

항공의 이용호 원장님, 임미혜 선생님, 한복순 선생님, 심선미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간호사 선생님들과 일반직 직원, 그리고 임영숙 간호사와 남궁영림 운동

처방사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외에도 자료수집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지주옥 선생님, 장은희 차장님, 노지현 선생님, 변원래 선생님, 숙

정이, 권미, 현주, 진경이, 정애, 미경, 선영이에게 감사드립니다.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고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해준 한방 식구 광숙



이, 같이 논문을 쓰면서 큰 힘이 된 또 하나의 식구 승은에게도 고마움을 전

합니다. 함옥경 선생님의 도움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격려와 관심을 보여준 춘자, 미애, 이선경 선생님, 같이 논문을 쓰며 지지가

되었던 주은이, 은성이, 통계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도움을 준 권명숙 선생

님, 경아, 그리고 같이 걱정해주고 격려해준 모든 연구강사 선생님들과 조교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생활동안 같이 공부했던 김봉정 선생님, 홍진영 선생님, 안미정 선

생님, 지은, 주혜, 경미 이들로 인해 대학원 생활이 즐거울 수 있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공부를 편안히 할 수 있도록 언제나 말없이 든든히 지켜주시

는 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지에 답해주신 모든 연구 대상자분들 그

리고 이 땅의 모든 사무직 근로자 분들께 저의 작은 논문 결과를 바칩니다.

2001년 6월

연구자 서 구 민 올림



차 례

표차례 ⅲ

부록차례 ⅳ

국문요약 ⅴ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용어의 정의 4

II. 문헌고찰 5

1. 신체활동량의 개념과 측정 5

2. 근로자와 신체활동량 9

3. 신체활동량에 관한 선행연구 11

III. 연구 방법 17

1. 연구 설계 17

2. 연구 대상 17

3. 연구 도구 및 측정 방법 17

4. 자료수집 방법과 절차 21

5. 자료분석 방법 22

- i -



IV . 연구 결과 23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3

2. 신체활동량 분석 27

3.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관련요인 38

V . 논의 45

1. 신체활동량 측정 도구 45

2. 신체활동량 분석 46

3.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관련요인 48

V I. 결론 및 제언 54

1. 결론 54

2. 제언 56

참고문헌 58

부 록 69

A bstract 80

- ii -



표차례

<표 1> 설문지 형식의 신체활동 측정 도구 6

<표 2> 신체활동량 계산 8

<표 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4

<표 4> 대상자의 인지적, 환경적 특성 및 건강행위 26

<표 5> 신체활동량 분석 27

<표 6> 신체활동량간의 관계 28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량 차이 30

<표 8> 직업관련 신체활동량 31

<표 9> 가사일 신체활동량 32

<표 10> 영역별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34

<표 11> Paffen barger 기준에 따른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분류 35

<표 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정도 차이 37

<표 1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차이 39

<표 14> 인지적 특성과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의 관계 40

<표 15> 건강행위에 따른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차이 42

<표 16> 환경적 특성에 따른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차이 43

<표 17>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관련요인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44

- iii -



부록차례

<부록 1> 설문지 69

<부록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량 차이(성별) 76

<부록 3> 성별에 따른 흡연상태 차이 78

<부록 4> 건강행위에 따른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차이(성별) 78

<부록 5> 신체활동 자기효능감과 지지의 관계 79

<부록 6>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성별) 79

- iv -



국문요약

사무직 근로자의 신체활동량 관련요인 분석

현대인의 신체활동 감소는 좌업식 생활에 따른 것이며, 좌업식 생활은 높은

이환율 그리고 사망률과 관련이 있다. 특히 사무직 근로자는 타 직종 근로자

에 비해 좌업식 생활 비율이 높아 건강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사무

직 근로자의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신체활동량의 분석과 관련요인

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관련, 가사일,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및 총 신체활동량을 분석하고 여가시

간 신체활동량의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여가시간 신체활동을 증가시키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신체활동에 제한이 없는 서울 소재 8개 사업장 소속 340명

의 사무직 근로자들로 2001년 5월 4일에서 5월 19일까지 자료수집을 실시하였

다.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측정은 Minn esota Leisu re-Tim e Ph ysical Activity

Qu estionn aire(Taylor et al., 1978)를 김동현(1997)이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였으

며 직업관련 신체활동량 측정은 Tecu m seh Occu p ation al Physical Activity

Qu estionn aire(Mon toye, 1971)를 사무직 근로자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자료수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조사자에 의한 면

담과 자기기입을 통해 완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d ow version 10.0

Program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들의 연령은 평균 33.3세였으며 남성이 226명(66.5 %), 여성이 114

명(33.5 %)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209명(61.5%)이었으며 교육수준은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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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이 228명으로 67.1%를 차지했다. 대상자의 평균 근무년수는 8.94년이었으

며 월수입은 100-199만원이 163명(47.9%)으로 가장 많았다.

2. 사무직 근로자의 총 신체활동량은 주 평균 7,919.37kcal이었다. 이중 직업

관련 신체활동량은 5,848.00kcal/ w k로 총 신체활동량의 73.8 %를 차지했으며

가사일 신체활동량은 638.02kcal/ w k로 8.1%,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은

1,433.03kcal/ w k로 18.1%를 나타내었다.

3. 가장 많이 수행된 여가시간 신체활동은 출·퇴근시 걷기, 산책, 헬스클럽

운동, 등산, 맨손체조 순으로 체조·체력단련, 스포츠운동, 걷기 및 기타 활동

의 여가시간 신체활동 영역 중 걷기 및 기타 활동 영역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

었다.

4 .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을 주 평균 2,000kcal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2,000kcal/ w k 이상인 활동군은 77명(22.6%), 비활동군은 263명(77.4 %)이었다.

30대의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타 연령층에 비해 적은 경향을 나타내었으

며(F=2.832, p〈.01) 남성의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여성보다 많았다(t=6.478,

p =.000).

5.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r=.436, p =.000), 주관적 건강상태의 인

지가 높을수록(r= .342, p =.000)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증가하였다.

6. 직업관련 신체활동량이 증가할수록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증가하였다

(r=.223, p =.000).

7. 현재 흡연군과 금연군의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전혀 피운적이 없는 군

보다 많았는데(F=6.783, p =.001) 이는 흡연군과 금연군에 여성보다 남성이 많

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x2 =160.922, p =.000). 체중이 증가할수록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증가하였으나(F=13.649, p =.000) 여성의 경우는 정상체중군의 여

가시간 신체활동량이 저체중군이나 과체중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3.472, p =.035).

8. 동료지지가 증가할수록(r=.173, p =.001), 가족지지가 증가할수록(r=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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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8)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증가하였다. 동호회가 있는 대상자의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동호회가 없는 대상자보다 많았으며(t=6.870, p =.001), 직장 내

체력단련실이 있는 대상자의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체력단련실이 없는 대상

자보다 더 많았다(t=-1.977, p =.049).

9. 단일변수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성별,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주관적

건강상태, 직업관련 신체활동량, BMI, 흡연상태, 지지, 동호회 유무, 직장 내

체력단련실 유무 등 9개 관련요인을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5

개의 변수가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신체

활동 자기효능감, BMI, 주관적 건강상태, 동호회 유무, 성별의 5개 변수가 사

무직 근로자의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을 30.2 %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의 신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는 연령과 성별로 신체활동 증진 전략을 세워야하며 특히, 신체활동에 취약한

30대와 여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여

가시간 신체활동량 관련요인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신체활동 자기효능감과 주

관적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고 동호회 등을 매개로 신체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

는 중재 프로그램과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직장 동료의 지지, 가족

지지, 동호회 활동을 통한 상호작용과 관계의 강화, 직장 내 신체활동 활성화

환경조성 등의 전략을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사무직 근로자의

신체활동을 증가시키는 간호중재를 모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핵심되는 말 : 사무직 근로자, 신체활동,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관련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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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에 이르러 질병의 추이는 급성 감염성 질환에서 만성적 퇴행성 질환으

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9년 전국 사망원인은 만성질환이 높은 비율

을 나타내고 있고(통계청, 2000)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이 1970년대 이래

증가 추세에 있으며(김정순, 1989; 박종구, 1993), 특히 허혈성 심질환의 경우

지난 10년간 77.9%나 증가하였다(통계청, 2000). 만성 질환은 개인의 생활양식

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보고되었으며, 개인의 생활양식을 바람

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면 사망률과 이환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Berkm an , Breslow , 1983, 김돈균, 1994 재인용). 특히 운동 및 신체활동의 증

가는 질병위험을 감소시켜 사망률과 이환율을 낮추는 중요 요인으로 설명된다

(Pow ell, Th om p son, Casp ersen , Ken d rick, 1987).

신체활동은 에너지 소비가 따르는 신체의 움직임을 말하며, 운동은 신체활

동의 일부로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반복되는 구조화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Casp ersen , Pow ell, Christen son, 1985), 신체활동은 크게 직업

관련 신체활동과 여가시간 신체활동으로 구분된다.

여러 연구를 통해 신체활동은 관상동맥 질환 위험요인과 역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고(Balckbu rn, Jacob s, 1988; Casp en sen et al., 1991; Pow ell et

al., 1987; Salon en et al., 1988) 고지혈증(H askell, Blair, 1980), 고혈압

(Ainw orth et al., 1991), 당뇨(Vranic, Berger, 1979), 골다공증(Teegard en et al.,

1996), 심리적인 증상(Cam ach o et al., 1991; Dishm an, 1985), 전립선암

(M arch an d , Kolon el, Yoshizaw al, 1991), 신장암(Bergstrom et al., 1999) 등 여

러 질환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 -



좌업식 생활(Sed entary lifestyle)은 높은 이환율과 사망률을 이끄는 행위이

지만(Pow ell et al., 1987; U . S. DH HS, 1991) 현대인들은 기계화, 문명의 발달

로 오히려 신체활동이 줄어들어 운동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신체활동의

여러 효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에 참가하지 않고 있어 1999

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하는 국민의 비율이 21.6%

로(통계청, 2000) 그 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사업장 근로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운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낮은 실정이며(유중선, 김석범, 강복수, 1996; 윤경희, 2000), 특히 생산

직 근로자에 비해 사무직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좌업식 생활의 비율이 높아 건

강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문상필, 1997; 안선순, 1999; 정문희 1998;

Bergstrom , 1999; March an d et al., 1991). 그러므로 직장에서 좌업식 생활의

비율이 높은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여가시간 신체활동을 높이는 전략과

간호중재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신체활동량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신체활동량 측정도구에 관한

연구(김윤희 등, 1994; 김응준, 2000; 이충원 등, 1992), 신체활동량과 비만과의

관계(정문희, 김효진, 1998) 여가시간 신체활동량과 관상동맥 위험요인와의 관

계(노윤경, 1992; 노윤경 등, 1993), 건강위험요인과의 관계(이성희, 1997), 대장

암 발생위험과의 관계(김동현, 1997), 사업장 근로자의 신체활동량에 대한 조사

연구(김광자, 1998; 문상필, 1997; 안선순, 1999) 등이 있다. 이 중 근로자 대상

연구는 직업적으로 활동적인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좌업식 직장생활로 인해 상대적으로 건강위험성이 높은 집단인 사무직 근로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한편 기존 연구는 신체활동량의 측정도구로 스포츠운동과 직업관련 신체활

동 측정의 신뢰도는 높지만 여가시간 신체활동 측정의 신뢰도는 매우 낮아 여

가시간 신체활동을 측정하기에 부적합한 Baecke의 도구를 이용한 연구(이충원

등, 1992)가 대부분이었다. 문상필(1997)의 연구가 CARDIA 측정 도구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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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신체활동량을 정량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였으나 직업관련 신체활동량 분

석을 위주로 하여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 연구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량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으로(김

광자, 1997; 문상필, 1997; 안선순, 1999) 일반적 특성뿐 아니라 건강행위, 인지

적 특성, 환경적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에 대한 관련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관련 신체활동량, 가사일 신

체활동량, 그리고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을 분석하고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에 대

한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사무직

근로자들의 신체활동량에 대한 현황과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관련요인을 파악

함으로써, 산업간호사가 사무직 근로자의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과 중재를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무직 근로자의 신체활동량을 분석하고 여가시간 신체

활동량의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직 근로자의 직업관련 신체활동량을 분석한다

2) 사무직 근로자의 가사일 신체활동량을 분석한다.

3) 사무직 근로자의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을 분석한다.

4) 사무직 근로자의 직업관련, 가사일, 여가시간, 총 신체활동량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5) 사무직 근로자의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관련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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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신 체 활 동량

이론적 정의 : 신체활동은 에너지 소비를 가져오는 신체의 움직임의 종합으로

에너지 소비, 직업관련 활동, 여가활동 등의 비직업적 활동, 강

도, 시간, 빈도 등 여러 차원이 상호관련되어 종합된 행동으로

(Am erican College of Sp orts Medicin e:ACSM, 1995; LaPorte,

Montoye, Casp ersen, 1985) 신체활동을 열량(kcal/ w k)으로 계

산하여 정량화한 것을 신체활동량이라 한다.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량은 크게 직업관련 신체활동량과 가사일

신체활동량,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의 3종류로 분류된다.

직업관련 신체활동량은 Tecu m seh Occu p ation al Ph ysical

Activity Qu estionn aire(M on toye, 1971)를 사무직 근로자에 맞게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열량으로 근

무 중 앉아있을 때, 근무 중 서있을 때, 근무 중 걸어다닐 때,

계단을 오를 때 열량 등 4가지 영역을 포함한다.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은 Minn esota Leisu re-Tim e Ph ysical

Activity Qu estionn aire(Taylor et al., 1978)를 김동현(1997)이 우

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질문지

를 이용하여 측정한 열량으로 체조·체력단련운동, 스포츠운동,

걷기와 기타 활동의 3가지 영역으로 분류된다. 열량이 높을수록

신체활동량이 많음을 의미한다.

가사일 신체활동량은 Minn esota Leisu re-Tim e Physical Activity

Qu estionn aire에서 가사일 신체활동 영역의 신체활동을 측정하

여 계산한 열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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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신체활동량의 개념과 측정

1) 신체활동 의 개념

신체활동은 근육이 생산해내는 에너지의 소비를 가져오는 신체의 움직임을

총칭하며, 운동은 신체의 강도(Fitn ess)를 향상시키거나 유지하는 계획적이고

구조화되고 반복적인 신체의 움직임(ACSM, 1995)을 말하는 것으로 신체활동

을 수행하는 능력을 일컫는 신체적 강도(Fitn ess)와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다고 알려져 있다(Casp ersen et al., 1985).

신체활동은 보편적으로 업무로 인한 직업관련 신체활동, 여가시간 신체활

동, 가사일 활동, 출퇴근시의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사일 활동이나 출

퇴근시의 활동은 여가시간 신체활동에 포함되기도 한다. 한편 신체활동은 걷

기/ 조깅/ 달리기, 수영, 자전거, 스케이트, 스키 등 운동강도의 유지 및 조절이

용이한 제 1군 신체활동과 에어로빅 댄싱, 등산, 피겨 스케이팅, 각종 경기 및

스포츠 등 자의적으로 운동강도의 조절 유지가 어려운 제2군 신체활동으로 나

눌 수 있다 (ACSM, 1995).

2) 신체활동량 의 측정 방법

신체활동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기계

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 둘째 개개인이 자신의 활동을 일기 형식으로 기

록하는 방법, 셋째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Cartm el, M oon ,

1992). 이 중 직접적인 관찰과 기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객관적

이지만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규모의 역학연구조사를 수행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설문조사 방법이다(LaPorte et al.,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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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량을 측정하는 설문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약 30여가지가 있

으며,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거쳐 많은 대규모 조사에서 이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장·단점을 비교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Cartm el,

Moon, 1992; Sid n ey et al., 1991).

흔하게 쓰이는 설문지 형식의 신체활동 측정도구를 요약한 결과는 <표 1>

과 같다

<표 1> 설문지 형식의 신체활동 측정 도구

신체활동 측정도구 측정방식
검사-재검사

신뢰도
특 징

Baecke habitu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자가보고형

Likert Scale

.71-.90 직업관련, 스포츠운동, 스포츠외 여

가시간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

시간적 고려사항 없슴

CARDIA physical activity

history

면담 or

자가보고형

열량계산

.66-.91 중등강도, 고강도 신체활동만 포함

(저강도 제외)

1년 기간 측정,

Seven-day physical activity

recall

면담, 일지형식

열량 계산

.12-.76 일주일 기간 측정

직업관련, 여가시간 측정

Lipid research clin ics

questionnaire

자가보고형

Likert Scale

.81-.90 4문항으로 구성

시간적 고려사항 없슴

Minnesota Leisure-Tim e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면담

열량 계산

.73-.92 직업관련 신체활동 제외

가사일 활동 포함

1년 기간 측정

대표적인 것으로 직업관련 신체활동, 스포츠외 여가시간 신체활동, 스포츠

운동 신체활동의 3가지 범위를 구분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는 Baecke의

H abitu al Physical Activity Qu estionn aire, 여가시간 신체활동만을 정량화하여

측정하는 Min n esota Leisu re-Tim e Physical Activity Qu estionn aire, 중증도와

고강도의 신체활동을 정량화하여 측정하는 CARDIA Ph ysical Activity

History, 일주일의 신체활동을 회상하여 측정하는 Sev en-Day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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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Fram in gh am Ph ysical Activity Qu estionn aire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연구에서 타당도 검증없이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

으며(이성희, 1997) 외국의 설문지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쓴 것은 Baecke의

H abitu al Phy sical Activity Qu estionn aire(김광자, 1998; 안선순, 1999; 이충원

등, 1992), CARDIA Physical Activity History (노윤경, 1992; 노윤경 등, 1993;

문상필, 1997), Min n esota Leisu re-Tim e Ph ysical Activity Qu estionn aire(김동

현, 1997) 정도이다.

1년 이상 장시간의 시간 틀을 이용하는 질문지는 일상적인 생활 패턴을 반

영하고 역학조사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므로(Kriska, Casp ersen , 1997) 1년간의

신체활동을 회상하여 기입하는 형식의 Minn esota Leisu re-Tim e Physical

Activity Qu estionn aire는 Seven-Day Ph ysical Activity Recall 같은 단기간을

반영하는 질문지보다 계절이나 특별한 상황에 의한 신체활동의 변화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Dan n enberg et al., 1989). 또한 중중도나 고

강도 신체활동만을 조사하는 CARDIA Ph ysical Activity History 설문지보다

그 내용이 자세하고 경도의 신체활동과 가사일 활동도 포함하여 여성에게도

적합한 설문지로 알려져 있다(김응준, 2000).

또한 Minn esota Leisu re-Tim e Phy sical Activity Qu estionn aire는 여러 연구

를 통해 다른 신체활동 설문지와 .73-.86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Test-retest 신뢰도도 .73-.92로 나타난 도구이다(Jacob s et al., 1989).

3) 신체활동량 의 에너지 소비 (kcal)

열량의 측정단위는 보통 칼로리(calorie)이며 인체의 에너지 소비량은 kcal

로 나타낸다. 신체활동시 소비되는 에너지는 직접 측정법과 간접 측정법을 통

해 측정할 수 있으며(김응준, 2000), 운동과 산소소비량에 대한 많은 연구로 신

체활동시 소비되는 에너지의 값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도 비교적 정확하게 평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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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사용되는 단위가 M ET(Metabolic equ ivalent)인데 1MET은 안정시 1

분동안 소비하는 산소량으로 3.5m l/ kg/ m in , 열량으로는 1kcal/ m in에 해당된

다(Taylor et al., 1978). 각 신체활동마다 고유한 MET 값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가볍게 걷기는 3.5MET, 골프는 5.0M ET, 등산은 8.0MET로 산정되어 있어

각 신체활동마다 소비되는 에너지 열량을 산출할 수 있다. 신체활동량 계산방

식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신체활동량 계산

Activ ity m etab olic in dex(A M I)

=Inten sity*(MET:kcal/ m in)×Du ration (m in / w k)

=Inten sity×〔(m os/ y ear)×(occasion s/ m os)×(d u ration / occasion )〕/ 52w k

신 체 활동 량 =A M I× 체 중

* Ainw orth, B. E., H askell, W. L., Leon, A . S., Jacobs, D . R., Montoye, H . J., Sallis, J. F., &

Paffenbarger, R. S.(1993). Com pendium of physical activities: classification of energy costs of hum an

physical activities . MEDICIN E AND SCIEN CE IN SPORT AN D EXERCISE, 25(1), 71-80.

예를 들어 몸무게가 70Kg인 어떤 사람이 등산을 지난 1년동안 총 6개월간

1달에 3회 실시하였고 1회 실시 당 60분동안 수행하였다면, 등산으로 소비되는

열량은 8.0MET(등산의 M ET)×〔6(개월/ 년)×3(회/ 개월)×60(분/ 회)〕/ 52w k×

70Kg가 되어 1주에 등산으로 소모한 신체활동량은 11,630kcal/ m in이며 이를

다시 시간 단위로 나타내면 약193kcal/ h r가 된다. 여기서 52w k로 나눈 것은 1

년이 52w k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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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와 신체활동량

신체활동은 관상동맥 질환을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의 이환율과 사망률 감

소와 관계가 있다(Paffenbarger, Win g, Hyd e, 1978). 신체활동량의 증가는 좌업

식 생활에 비해 관상동맥질환, 직장암, 골다공증,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예방

에 효과적이며(Bergstrom et al., 1999; Blair et al., 1989; Paffenb arger et al.,

1978; Pow ell, Th om son , Casp ersen , 1987) 혈중지질의 저하, 신체지방의 감소,

당내인성 증가, 골밀도의 증가, 면역기능의 강화 및 우울증의 감소를 초래하여

(Ain sw orth et al., 1991; Cam ach o et al., 1991; Dishm an , 1985; H ask ell, Blair,

1980; March an d et al., 1991; Paffenbarger et al., 1983; Teegard en et al., 1996;

Vran ic, Berger, 1979) 신체적 활동의 단독 효과로 혹은 다른 관련 요인을 개선

하여 만성 성인병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대문명의 발달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작업공정의 기계화와 자동화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의 신체활

동량도 과거와는 다르게 감소되어 가고 있다(문상필, 1997). 특히 사무직 근로

자는 업무 특성상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므로 신체활동이 생산직 근로자에 비

해 적어 그만큼 건강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문상필(1997)이 20개 사업장 550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체활동량

조사연구에 의하면 일일 에너지 소모량은 업종별로 직무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사무직 근로자의 신체활동량은 1,236kcal/ d ay로 생산직 근로자의

1,881kcal/ d ay에 비해 적은 에너지 소모를 나타내었다. 중년기 근로자 230명을

대상으로한 안선순(1999)의 조사 연구에서 직업관련 신체활동량 순위는 직장에

서 일할 때 앉는 정도와 걷는 정도가 1위와 2위로 나타나 작업 중 땀을 흘리

거나 짐을 드는 것, 힘든 육체 일의 빈도보다 높아 직업관련 신체활동량이 부

족하다고 보고하였다. 정문희(1998)는 중년여성 근로자 312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연구에서 직업관련 신체활동량과 총 신체활동량이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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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나타내어 직업관련 신체활동이 총 신체활동량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고하

였다.

Bergstrom 등(1999)은 1960-70년대 스웨덴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19년간의

코호트 연구에서 오랜기간 좌업식 직업을 가진 남성 근로자의 신장암 발생율

이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1.41배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March an d, Kolon el, Yosh izaw a (1991)는 활동적 직업군의 전립선암 발생

비율이 비활동적인 직업군보다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Sallis 등(1985)은 신체운동량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일일

에너지 소모량과 중 - 고강도의 활동량이 직업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어 생산

직의 경우 사무직이나 학생 등에 비해 월등히 신체활동량이 높았으며 비만지

수와도 역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했다.

1995년 한국인 보건의식행태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58.8 %가 평소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며 주 1회이상 실시하는 경우는 24.1%에 해당한다고 제

시하고 있는데, 특히 전문, 행정, 사무직 직업군의 경우 30.6%가 육체적인 일

을 전혀하지 않는 편이라고 보고하여 운동부족으로 인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 사업장 근로자 225명을 대상으로 윤경희(2000)가 실시

한 연구에서도 건강증진 실천행위로서 32.8 %가 운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운동

을 전혀하지 않는 비율도 59.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유중선 등(1996)이 40

개 사업장 근로자 500명을 대상을 한 연구에서도 운동을 전혀하지 않는 비율

이 70.1%로 규칙적으로 하는 27.6%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으로 근로자의 신체활동량과 관련된 연구를 고찰한 결과 직업관련 신

체활동이 총 신체활동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운동의 많은 장점이 밝혀졌음

에도 운동 실시율은 매우 저조하며 특히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신체활동 정도가 낮아 건강의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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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활동량에 관한 선행연구

1) 일 반 적 특 성 과 신체 활 동 량

김광자(1998)가 목포지역 생산직 근로자 36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

면 학력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경제수준 인식이 높을수록 여가시간 신체활

동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ann en berg, Keller, Wilson, Casp elli(1989)가 17-77세 3,396명을 대상으로

한 Fram in gh am offsp rin g 연구에 의하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시간 신체

활동량이 높았다.

Booth 등(1993)이 4,404명 호주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은 운동 단

계 증가와 유의한 관계가 있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운동 단계가 증가한다고 보

고하였다.

교육수준은 여가시간 신체활동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임이 여러 연구에서

나고 있는데 이충원 등(1992), Sallis 등(1985)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증가할수

록 여가시간 신체활동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문상필(1997)의 연구에서 결혼상태가 여가시간 신체활동량과 직업관련 신차

이를 보여주는 유의한 요인으로 기혼자의 경우 직업관련 신체활동량이 많았으

며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Folsom 등(1985)이 24-74세의 미네소타 지역주민에게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고,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여가시간 신체활동량도 증가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

는데 여성에게서 감소가 더 유의하게 나타났다.

Ainw orth 등(1991)이 1,751명의 흑인을 대상으로한 고혈압과 신체활동의 관

계연구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활동적이며 고학력군일수록 비활동적이었는데

이는 근무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을 요약하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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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으며(김광자, 1997; Ainw orth et al., 1991; Folsom et al., 1985) 연령이 증가

할수록 신체활동은 감소한다고(노윤경, 1992; 노윤경 등, 1993; 박민선 등,

1996; Folsom et al., 1985) 알려졌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운동단계가 증가되

었다는 상반된 결과도 있다(Booth et al., 1993). 학력수준 및 수입수준 측면에

서 보면 학력, 수입수준이 증가할수록 신체활동이나 운동행위가 증가한다고(김

광자, 1998; 이충원 등, 1992; Ain w orth et al., 1991; Dann en berg et al., 1989;

Sallis et al., 1985) 보고되고 있다.

2) 인지적 특성과 신 체활동량

① 신체 활 동 자 기효 능 감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 신념을

말하는 것으로, 직면한 상황에서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Ban d u ra, 1986).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은 건강한 성인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

에서 운동의 시작을 예측하고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결정인자임이 밝혀지고

있다(이현경, 1997; McAu ley, 1991, 1992; McAu ley, Cou rn ey a, Ru d olp h, Lox.,

1994; Sallis et al., 1986; Sallis, H ov ell, 1990). Mu to, Saito, Saku rai(1996)가 남

성근로자 760명을 대상으로 규칙적 신체활동 관련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 운

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고, Marcu s,

Selby, N iau ra, Rossi(1992)는 1,06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운동행

위 변화단계가 증가할수록 자기효능감도 같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Sallis

등(1989)이 2,053명의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고강도 운동의 결정 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 운동에의 참여는 자기효능감, 친구의 지지, 식이행위, 나이 등

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 중 자기효능감을 가장 큰 결정요인으로 보고하였다.

이외의 연구에서도 규칙적 신체활동과 자기효능감은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

다(O' Don n el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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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관 적 건 강 상태 , 건 강 의 중 요 성

이성희(1997)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규칙적 고강도 신체

활동군에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인식하고 있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영, 손명세, 남정모(1995)가 건강관심도, 건강실천행위, 건강수준간의 관계

를 분석한 연구에서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운동, 흡연, 음주 등 건강실천행위

지표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반대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는데 김태면 등(1994)은 1,042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

행동에 영향주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한 군일수

록 신체적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O 'Donn ell(2000)이 2,0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운동행위 예측모형 연구

에 의하면 건강의 중요성 인식은 운동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통계적

으로도 유의하였다.

3) 건강행위와 신 체활동량

① 흡연

김선미, 장인숙, 오정열, 노용균(1996)의 연구에서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운

동과 여가시간에 스포츠를 즐기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비흡연자가 흡연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지지하는 연구가 많은데 원영일 등

(1992)의 금연과 관련된 서술적 조사연구에서 비흡연군이 흡연군에 비해 운동

실시율이 높고 1주일 운동횟수가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Revicki, Sobal,

DeForge(1991)도 3,02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흡연가는 금연가나 비흡

연가에 비해 신체활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운동은 흡연과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

해 신체적 활동성이 낮고 비흡연자에 비해 운동을 중단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하였다(Dish m an, Sallis, Oren stein , 1985). Em m on s 등(1994)의 연구는 흡연자

는 비흡연자에 비해 고지방을 더 많이 섭취하고 좌업식 생활(Sed 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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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을 더 많이 하며, 금연에 대한 의지가 높은 흡연자는 의지가 낮은 흡

연자보다 더 활동적이며 운동은 금연 등 다른 건강행위 변화를 유도하는 시발

점이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② 음주

운동과 음주사이의 관련성은 연구마다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Blair, Jacobs, Pow ell (1985)이 기존의 여러 문헌을 고찰한 결과 음주량은 운동,

심폐지구력과 역의 상관관계를, 알콜리즘과 여가시간 신체활동도 역의 상관관

계를 보여주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양의 상관관계 혹은 관련성이 없다는 결

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Folsom 등(1985)이 24-74세의 미네소타 지역주민에게 실시한 조사에서 음주

자가 비음주자에 비해 여가활동 신체활동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보

다는 남성에게서 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편 박민선 등(1996)이 서울

시민 13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활동군보다 신체활동군에 음주군이 많

았으며 흡연자도 비활동군보다 신체활동군에 더 많아 다른 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③ 식이 행 위

2년에 걸친 여가시간 신체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고지방과 고칼로리 섭취

증가는 신체활동 증가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Sch m itz, French, Jeffery,

1997). John son 등(1998)이 미국인 576명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과 건강행위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신체활동은 건강한 식습관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특히 고강도 신체활동은 건강한 식습관 및 저지방 식이와 통계적으로도 유의

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했다. Lin d sted, Ton stad , Ku zm a (1991)가 9,484명의 남

성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과 사망률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에서, 과일과 야채를

먹는 식습관 그룹이 좌업식 생활군보다 중증도의 신체적 활동군에 많았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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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도 유의했다고 보고하였다.

④ 체중 조 절

많은 연구를 통해 체중과 신체활동량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는데 Schm itz

등(1997)의 연구에 의하면 BMI가 증가할수록 신체활동량이 감소하였고 You n g,

H askell, Jatu lis, Fortm an n (1993)의 Stanford Fiv e City Project 연구에서도 BMI

와 신체활동간에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Dan n enberg 등

(1989)이 17-77세 3,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Fram in gh am offsp rin g 연구에 의

하면 신체활동량이 많아질수록 BMI는 유의하게 낮아짐을 보고하였다.

Klesges 등(1991)은 여러 신체활동 측정도구와 체지방, 그리고 혈압과의 관

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여가시간 신체활동량과 체지방 사이에는 역의 상관관계

가 있다고 보고했고 Folsom 등(1985)의 연구에서도 24-74세의 미네소타 지역주

민에게 실시한 조사에서도 BMI와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은 역의 상관관계를 이

루었는데 고강도 활동군에서 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4) 직 업 적 특 성 과 신체 활 동 량

근로자 535명을 대상으로 한 문상필(1997)의 연구에 의하면 생산직 노동자

의 직업관련 신체활동량은 1,881.4kcal/ d ay로 사무직 노동자의 1236.2kcal/ d ay

보다 월등히 높았지만, 일일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러나 이성희(1997)의 연구는 직업관련 신체활동이 적은 군이 직업관련 신체활

동이 많은 군에 비해 규칙적 고강도 여가시간 신체활동군의 비율이 높다고 보

고하였다. 김광자(1998)가 목포지역 생산직 근로자 76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직업관련 신체활동량이 많을수록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감소함을 보고

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중년여성 근로자 133명을 대상으로 한 정문희(1998)의 연구에서 직업

관련 신체활동량은 총 신체활동량과 상관계수 .93을 나타내어 여가시간 신체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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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량보다 직업관련 신체활동량이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5) 환경적 특성과 신 체활동량

Mu to 등(1996)은 남성 근로자 760명을 대상으로 규칙적 운동에 관한 관련

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 현재 운동동호회 소속 여부가 신체활동에 참가하는

유의한 요인이었으며 가족과 동료에 의한 지지가 운동 참여의 중요 인자였다

고 보고하였다. Sallis 등(1989)이 1,789명의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고강도

신체활동의 요인을 파악한 연구에서 친구로부터의 지지가 유의한 관련이 있었

다고 보고하였고 Dishm an, Sallis, Oren stein (1985)의 운동행위 결정요인에 관

한 연구에서도 가족, 친구로부터의 지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O 'Donn ell(2000)이 2,0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모델을 기초로 한

운동행위 예측모형 연구에 의하면 가족 지지와 친구, 동료의 지지가 미래 운

동행위를 예측하는 요인이었는데 이중 친구로부터의 지지가 더 크게 작용하였

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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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관련, 가사일, 여가시간 신체활동

량 그리고 총 신체활동량을 분석하고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관련요인을 파악하

기 위한 횡단적 탐색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표적 모집단은 2001년 현재 전국 소재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

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이다. 근접 모집단은 서울 소재 8개 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사무직 근로자 전수로써 아래에 기술된 본 연구자의 연구대상자 선정기

준에 의거하여 편의추출 한 400명 중 질문지 내용에 불충분하게 응답한 60명

을 제외한 34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① 20 - 60세 사이의 사무직 근로자

② 심혈관계 질환이 없는 자

③ 운동의 제한을 초래하는 정형외과적 문제가 없는 자

④ 국문해독이 가능하며 설문 응답에 동의한 자

3. 연구 도구 및 측정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에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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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일반적 특성 14문항, 여가시간 신체활동 25문항, 가사일 신체활동 11문

항, 직업관련 신체활동 6문항, 인지적 특성 및 자기효능감 9문항, 건강행위 14

문항, 환경적 특성 및 운동행위 지지에 관한 8문항 등 총 87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1) 일반적 특성 측정 도 구

일반적 특성으로는 선행연구에서 운동이나 신체활동량과 유의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을 중심으로 성별, 연령, 신장, 체중, 학력, 수입, 가족과

동거여부, 결혼상태, 근무기간, 질환 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2) 신체활동량 측 정 도구

① 여가 시 간 신 체활 동 량 측 정 도 구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측정은 외국에서 수행된 여러 연구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Minn esota Leisu re-Tim e Physical Activity Qu estionn aire

(Taylor et al., 1978)를 김동현(1997)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타당도

와 신뢰도를 검증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김동현(1997)의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였으며 최대운동부하 검사 및 최대 산소 소모량과 설

문을 통해 계산된 총 열량 소모량과의 상관성 계수는 .5를 나타내었다. 본 연

구를 위하여 김동현의 설문지를 간호학 교수 3인, 산업보건의 1인, 운동처방사

1인의 자문과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한 후 사용하였다.

체조·체력단련, 스포츠운동, 걷기 및 기타 활동, 가사일 활동의 4가지 영역

에서 신체활동과 관련된 24문항과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에 대한 주관적 인식 1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신체활동 항목에 대하여 지난 1년동안 수행한 개월

수, 개월당 신체활동을 수행한 평균 일수, 1일당 신체활동을 수행한 평균 소요

시간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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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업 관 련 신 체활 동 량 측 정 도 구

직업관련 신체활동량은 Tecu m seh Occu p ation al Ph ysical Activity

Qu estionn aire(Mon toye, 1971)를 사무직 근로자에 맞게 번역하여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한 후 측정하였다. 일일 평균 근무시간, 근무 중 앉아있는 시

간, 근무 중 서있는 시간, 근무 중 걸어다니는 시간, 하루에 걸어다니는 평균

계단 수 그리고 직업관련 신체활동량에 대한 주관적 인식 등 6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Tecu m seh Occu p ation al Physical Activity 질문지의 1개월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3-.83이었고 다른 직업관련 신체활동 도구와의 타당도는 .52-.92를

나타내었다(ACSM, 1997).

3) 신체활동량 관 련요인 측정 도구

① 인지 적 특 성 측 정 도 구

인지적 특성을 측정하는 항목은 주관적 건강상태 1문항, 건강의 중요성 1문

항,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을 묻는 7문항 등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i) 신 체활 동 자 기 효능 감 측 정 도 구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Stew art (1996)가 개발한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 scale과 David (1993)가 개발한 Exercise self-efficacy scale을 기초로

최수전(1998)이 수정 보완한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도구를 예비조사를 통해 연

구 대상자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으로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점 척도로

이루졌으며 전혀 자신이 없다 1점, 대체로 자신이 없다 2점, 비교적 자신

이 있다 3점, 매우 자신이 있다 가 4점으로 7-28점의 범위를 이룬다. 최수전

(1998)의 연구에서 Cron bach ' s alp h a는 .7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를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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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 관 적 건강 상 태 , 건강 의 중 요 성 측 정 도 구

주관적 건강상태 측정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으로

보건사회연구원(1995)이 개발하여 보건의식 행태조사 연구에 사용되는 도구를

이용하였다. 5점 척도로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의 1점에서 매우 건강하다"

의 5점까지 점수 범위를 이룬다.

건강의 중요성 측정은 W allston e et al.(1981)의 H ealth Valu e Scale을 기초

로 이태화(1990)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건강, 성취감, 자신감, 자

유, 조화, 행복의 6개 항목에 대하여 중요성에 따라 1위에서 6위의 순위를 부

여하도록 하였으며 건강이 1위인 경우 6점, 6위인 경우 1점을 주어 점수화 하

였다.

② 건강 행 위 측 정도 구

기존 연구를 고찰하여 건강수준상태와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난 흡연, 음주,

운동, 식이, 체중조절 건강행위 중 운동을 제외하고 흡연관련 3문항, 음주관련

3문항, 식이행위관련 7문항, 수면관련 1문항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흡연은 현재 흡연 여부, 하루에 피는 담배 개피 수와 흡연기간을 묻는 3문

항으로 구성하였고 흡연량은 Pack-year로 계산하였다. 음주는 현재 음주 여부,

음주 빈도, 음주량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음주량은 에탄올 양으로 환

산하여 계산하였다.

체중조절은 가장 최근 건강진단에서 측정된 키와 체중을 기입하게 하여

Qu etelet 방식으로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누어 BM I(Bod y Mass

In d ex)를 계산하였다. BMI 지수 19.9이하는 저체중, 20-24.9는 정상체중,

25-29.9는 과체중, 30이상은 초과체중으로 구분하였다(ACSM, 1995).

③ 운동 행 위 지 지 측 정 도 구

Sallis 등(1987)이 개발한 도구를 연구 대상자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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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완한 도구를 간호학과 교수 3인과 운동처방사 1인의 검증을 받은 뒤 사

용하였다. 운동행위에 대한 동료의 지지 3문항과 가족의 지지 3문항 등 총 6문

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개발당시 Cron bach ' s alp h a는 .68,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2였고 본 연구에서 Cronb ach ' s alp h a는 .80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과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서울시 소재 8개 사

업장 관계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2001년 5월 4일부터 5월 19일까지 16

일동안 실시하였다.

질문지 내용 중 직업관련 신체활동, 가사일 신체활동, 여가시간 신체활동

에 관한 문항은 연구 대상 사업장 소속 보건관리자로 구성된 조사자가 연구

대상자들과 면담을 실시하면서 작성하였고,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관련요인과

기타 사항은 연구 대상자가 직접 질문지에 기입하여 완성하였다.

본 연구자가 미리 준비된 지침서를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 질문지 구성, 자

료수집 순서, 면담 지침에 대해 조사자들에게 설명하여 표준화 면접을 실시하

도록 하였다. 조사자들이 연구 대상자들과 수행하는 면담 과정을 본 연구자가

직접 관찰 평가하여 면담과정에 대해 피드백(Feedb ack)을 제공함으로써 조사

자간 측정 차이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면담시간은 연구 대상자 1인당 약 10-15분이 소요되었으며 면담 후 연구 대

상자들이 나머지 문항을 직접 기입하여 완성하는데 약 5-10분이 소요되어, 질

문지 완성에 총 15-25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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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d ow Program Version 10.0을 이

용하였으며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신체활동량 관련요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2) 직업관련 신체활동량, 가사일 신체활동량,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총 신체활

동량 분석은 평균과 표준편차, x2 -test, t-test, On e-w ay an alysis of

v ar iance(AN 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3)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관련요인 분석은 t-test, AN 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 t,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 w ise m u ltip le r egression)을 이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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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연 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 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범위는 20세에서 56세로 평균연령은 33.3세였으며 여성이 114

명(33.5 %), 남성이 226명(66.5 %)이었다. 교육수준은 연구대상자 전원이 고졸 이

상이며 특히 대학교 졸업 학력이 228(67.1%), 대학원 이상이 37명(10.9%)을 나

타내었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130명(38.2 %), 기혼이 209명(61.5%)이었고 대상자의 평

균 근무년수는 8.94년을 나타내었다. 수입수준은 100-199만원이 163명으로

47.9%를 나타내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가족 동거여부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302명(88.8%)이었고 혼자 사는 경우는 30명(8.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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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 =340

특 성 구 분 평균(±표준편차) 실 수(%)

연 령 20-29세

30-39세

40세 이상

무응답

33.31(±7.29)

119(35.0)

151(44.4)

68(20.0)

2( 0.6)

성 별 남

여

226(66.5)

114(33.5)

결혼상태 미혼

기혼

기타

130(38.2)

209(61.5)

1( 0.3)

교육수준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 이상

43(12.6)

32( 9.4)

228(67.1)

37(10.9)

근무년수 0-5년

6-10년

11-15년

16년 이상

무응답

8.94(±6.39)

109(32.1)

122(35.8)

50(14.7)

56(16.5)

3( 0.9)

수입수준 99만원이하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이상

22( 6.5)

163(47.9)

85(25.0)

70(20.6)

가족동거 가족과 동거

혼자 거주

기타

302(88.8)

30( 8.8)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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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인지 적 , 환경적 특성 및 건 강행위

연구 대상자의 인지적, 환경적 특성과 건강행위는 <표 4>와 같다.

대상자의 인지적 특성 중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은 7-28점 범위 중 평균

21.23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척도에 평

균 3.21을 나타내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중간정도를 나타내었다.

건강의 중요성은 5.07로 측정되어 건강, 성취감, 자신감, 자유, 조화, 행복의 6

가지 항목 중 건강을 두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환경적 특성으로 운동에 대한 지지는 6-24점의 범위 중 평균 13.8

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고 이중 동료지지는 3-12점의 범위에서 6.87, 가족지

지는 3-12점의 범위에서 6.99로 나타나 가족지지와 동료지지 점수간의 큰 차이

는 없었다. 동호회 유무를 조사한 결과 동호회에 소속되지 않은 대상자가 264

명(77.4 %)으로 동호회에 소속된 대상자 76명(22.4 %)보다 월등히 많았다. 직장에

체력단련실 존재 유무를 조사한 결과 체력단련실이 있는 대상자가 217명으로

63.8 %를 차지했다.

대상자의 건강행위에서 흡연상태는 전혀 피운 적이 없는 경우와 현재 흡연

상태인 대상자가 각각 158명(46.5 %)과 137명(40.3 %)을 차지했고, 음주상태는 현

재 음주자가 260명(76.5 %)이었다. 식이행위는 7-28점의 범위에서 평균 17.94를

나타내었다. BMI 평균은 22.29(표준편차 2.87)였는데 이중 BMI 지수 19.9이하

의 저체중군은 82명(24.2 %), 20-24.9의 정상체중군은 197명(58.1%), 25-29.9의 과

체중군은 58명(17.1%), 30이상 초과체중군은 2명(0.6%)으로 정상체중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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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의 인지적, 환경적 특성 및 건강행위

N =340

관련요인 범위(응답범위) 평균(±표준편차) 실수(%)

인

지

적

특

성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7-28(9-28) 21.23(±3.87)

주관적 건강인식 1-5(1-5) 3.21(±0.82)

건강의 중요성 1-6(1-6) 5.07(±1.35)

환

경

적

특

성

지지

동료 지지

가족 지지

6-24(6-24)

3-12(3-12)

3-12(3-12)

13.82(±3.50)

6.87(±2.13)

6.99(±2.18)

동호회

운동동호회

취미동호회

무

61(17.9)

15( 4 .5)

264(77.6)
체력단련실

유

무

217(63.8)

123(36.2)

건

강

행

위

흡연상태

전혀 피운 적 없음

금연 상태

현재 흡연 상태

158(46.5)

45(13.2)

137(40.3)

음주상태

전혀 마신 적 없음

금주 상태

현재 음주 상태

54(15.9)

26( 7.6)

260(76.5)

식이 행위 7-28(7-27) 17.94(±2.97)

BMI*

저체중 (19.9이하)

정상체중(20-24.9)

과체중 (25-29.9)

초과체중(30이상)

15.2-32.5 22.29(±2.87)

82(24.2)

197(58.1)

58(17.1)

3( 0.6)

*무응답 1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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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활동량 분석

1) 총 신체활동량

① 신체 활 동 량 분석

직업관련 신체활동량,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그리고 가사일 신체활동량을 종

합한 총 신체활동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직업관련 신체활동 수행으로 보낸 시간은 2,988.68m in / w k (49.81hr / w k)이며

이로 인해 소모된 열량은 5,848.00kcal/ w k으로 나타났다. 가사일 신체활동은

주 평균 232.66분을 수행하는데 638.02kcal/ w k를 소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

가시간 신체활동으로 주 평균 1,433.03kcal를 소모했으며 수행 시간은 주 평균

253.57분이었다.

세 영역을 합산한 총 신체활동량은 주 평균 7,919.37kcal로 일일 평균

1,131.34kcal를 나타내었다. 직업관련 신체활동량은 5,848.00kcal/ w k으로 총 신

체활동량의 73.8 %를 차지했고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은 18.1%, 가사일 신체활동

량은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신체활동량 분석

N =340

구 분
시간(m in / w k) 열량(kcal/ w k)

최소값

(kcal/ w k)
최대값

(kcal/ w k)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직업관련 신체활동량 2,988.68(±396.32) 5,848.00(±1,678.47) 2,574.0 11,358.3

가사일 신체활동량 232.66(±348.89) 638.02( ±924.59) 0 5,652.0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253.57(±212.64) 1,433.03(±1,585.63) 0 7,738.6

총 신 체 활 동 량 3,474 .91(± 546.02) 7,919.37(± 2,697.74) 3,475.1 19,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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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체 활 동 량 간 의 관 계

직업관련 신체활동량, 가사일 신체활동량, 그리고 여가시간 신체활동량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직업관련 신체활동량이 증가할수록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r= .325, p =.000).

<표 6> 신체활동량간의 관계

구 분 직업관련 신체활동량 가사일 신체활동량

가사일 신체활동량 .033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325** -.037

** p < .001

③ 일반 적 특 성 에 따 른 신체 활 동 량 차이

대상자의 연령,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근무년수, 수입수준 등 일반적 특

성에 따른 신체활동량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직업관련 신체활동량(F=11.828, p =.000)과 총 신체활

동량(F=6.472, p =.002)이 증가하였으며,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은 30대 연령에서

가장 적은 경향을 나타내었고(F=2.832, p =.060) 가사일 신체활동량은 40세이상

연령군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F=6.912, p =.001). 연령별 특성에 따른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차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남녀로 인한 차이를 살펴본 결

과(부록 2) 남녀 모두 30대에서 가장 적은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을 나타내었는

데 특히, 남성의 경우 총 신체활동량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F=2.504, p =.084).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관련 신체활동량(t=17.835, p =.000), 여가시간 신체활동

량(t=6.478, p =.000), 총 신체활동량이 많았으나(t=11.213, p =.000) 가사일 영역

에서는 여성의 활동량이 남성의 활동량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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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0).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직업관련 신체활동량(F=5.846, p =.001)과 총 신체

활동량이 증가하는 것으로(F=4.002, p =.008) 나타났으나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은 차이가 없었다. 성별로 남녀를 구분하여 교육수준에 따른 신체활동량 차이

를 분석한 결과(부록 2)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가사일 신체활동

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850, p =.012). 그러나 그와 교육수준에 따

른 직업관련, 여가시간, 총 신체활동량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한 경우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근무년수가 증가할수록 직업관련 신체활동량이 증가하였고(F=3.245,

p =.022), 총 신체활동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2.585, p =.053). 이를 남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

우 6-10년, 11-15년 근무군의 총 신체활동량이 제일 적었으나(F=2.695, p =.033),

여성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F=2.194, p =.093) 남녀로 인한 차

이를 보여주었다(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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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량 차이

N =340

일반적

특성
구 분

신체활동 영역
총 신체활동량

평균(표준편차)직업관련

평균(표준편차)

가사일

평균(표준편차)

여가시간

평균(표준편차)

연령

20-29세

30-39세

40세 이상

F

p-value

5378.40(1635.92)

5919.04(1642.35)

6573.40(1583.67)

11.828

.000

602.08( 884.30)

814.43(1081.67)

325.51( 399.24)

6.912

.001

1380.41(1463.87)

1299.23(1759.28)

1837.16(1335.07)

2.832

.060

7360.90(2710.90)

7918.56(2471.81)

8736.07(2257.04)

6.472

.002

성별

남

여

t

p-value

6605.50(1478.15)

4352.24( 847.02)

17.835

.000

462.63( 713.68)

990.47(1169.84)

-4.420

.000

1723.00(1807.16)

841.69( 709.45)

6.478

.000

8723.77(2526.23)

6184.39(1621.12)

11.213

.000

결혼

상태

미혼

기혼

t

p-value

5453.63(1481.81)

6103.36(1751.75)

-3.518

.000

382.59( 516.62)

794.62(1077.05)

-4.725

.000

1436.81(1378.54)

1429.49(1707.88)

.041

.965

7273.03(2355.67)

8245.63(2621.89)

-3.451

.001

교육

수준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이상

F

p-value

4988.78(1459.50)

5490.13(1685.05)

5993.55(1644.07)

6277.46(1817.04)

5.846

.001

461.41( 533.39)

1048.12(1213.74)

572.58( 894.38)

893.62(1056.82)

4.111

.007

1272.79(1178.49)

1352.68(1199.22)

1484.85(1731.33)

1390.50(1383.34)

.256

.906

6722.98(2330.23)

7921.58(2581.11)

7970.33(2508.03)

8561.59(2800.85)

4.002

.008

근무

년수

0-5년

6-10년

11-15년

16년이상

F

p-value

5801.63(1652.07)

5598.14(1692.03)

5897.01(1646.06)

6431.25(1653.66)

3.245

.022

472.59( 692.47)

944.62(1187.47)

534.96( 852.49)

420.38( 502.20)

7.195

.000

1406.64(1320.21)

1423.87(2040.61)

1004.48( 727.17)

1824.49(1367.53)

2.405

.067

7680.86(2547.60)

7826.37(2775.63)

7436.46(1982.37)

8676.13(2401.76)

2.585

.053

수입

수준

99만원이하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이상

F

p-value

5990.09(1530.88)

5544.95(1642.18)

5906.68(1769.66)

6447.45(1557.58)

4.993

.002

818.10( 809.76)

593.07( 892.37)

885.87(1152.49)

392.85( 608.42)

4.190

.006

1974.97(1914.81)

2107.36(2032.10)

1968.67(1448.79)

2117.36(1501.86)

.151

.929

7965.05(2308.26)

7560.86(2701.21)

7875.36(2456.36)

8564.80(2319.41)

2.556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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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관련 신체 활동량

직업관련 신체활동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직업관련 신체활동 중 앉아서 근무하는 시간은 주 평균 43.07시간으로 이로

인해 소모되는 열량은 3824.62kcal/ w k, 서서 근무하는 시간은 주 평균 5.70시

간이며 이로 인해 소비되는 열량은 864.80kcal/ w k였다. 근무 중 걸어다니는

시간은 주 평균 5.19시간으로 소비 열량은 1091.31kcal/ w k였다.

앉아서 근무하는 시간은 서서 있을 때나 걸어 다닐 때 시간의 7.3-8.3배에

해당되었으나, 열량으로 비교할 경우에는 3.5-4.5배에 해당되었다.

주당 총 근무시간은 평균 53.96시간, 열량은 5848.00kcal/ w k을 나타내었다.

<표 8> 직업관련 신체활동량

N =340

구 분

Du ration (hr / w k) 열량(kcal/ w k)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근무 중 앉아있기 43.07(±9.58) 3,824.62(±1,155.98)

근무 중 서있기 5.70(±6.06) 864.80( ±971.40)

근무 중 걸어다니기 5.19(±4.48) 1,091.31(±1,030.66)

근무 중 계단 오르기 2.97(±4.25) 62.28( ±101.18)

직 업 관 련 신체 활 동 53.96(± 7.16) 5,848.00(± 1,678.47)

3) 가사일 신체활 동량

신체활동량의 구성요소중 가사일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9>과 같다.

가장 많이 수행된 가사일 신체활동은 집안청소로 대상자의 66.9%가 수행하

였고 다음으로 설거지 53.4 %, 카트끌고 쇼핑하기 49.9%, 시장보기 32.0%,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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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31.1%, 손빨래 2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열량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기보기가 187.48kcal/ w k으로 가장 많은 열량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집안청소가 109.87kcal/ w k, 식사준비에 96.96kcal/ w k,

카트끌고 쇼핑하기에 90.04kcal/ w k의 열량을 나타내었다.

<표 9> 가사일 신체활동량

N =340, 중복응답

구 분
실시여부 시간(m in / w k) 열량(kcal/ w k)

실수(%)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집안청소 228(66.9) 44.81( ±73.66) 109.87(±167.37)

설거지 182(53.4) 33.15( ±54.96) 74.91(±126.75)

쇼핑(카트끌고 하기) 170(49.9) 24.77( ±56.47) 90.04(±185.11)

시장보기(카트없이) 109(32.0) 13.11( ±36.76) 29.76( ±84.79)

식사준비 106(31.1) 40.77(±102.51) 96.96(±254.87)

손빨래 84(24.6) 10.67( ±28.57) 24.16( ±62.48)

아기보기 65(19.1) 61.02(±204.27) 187.48(±589.55)

집안 가구 옮기기 55(16.1) 0.90( ±3.31) 7.26( ±27.52)

집안 손질(목공, 수리) 41(12.0) 1.14( ±5.40) 6.73( ±31.59)

정원가꾸기 15( 4 .4) 2.10( ±16.55) 9.62( ±77.27)

페인트칠하기, 벽지바르기 13( 3.8) 0.22( ±1.30) 1.27( ±7.84)

합 계 232.66 (± 348.89) 638.02(± 924.59)

2) 여가시간 신체 활동량

① 영역 별 여 가 시간 신 체 활 동량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을 체조·체력단련, 스포츠운동, 걷기 및 기타활동의

세가지 영역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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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체력단련 영역에서 가장 많이 수행하는 신체활동은 헬스클럽 운동,

맨손체조와 미용체조, 윗몸 일으키기 순이었고, 수행한 주 평균 시간은 각각

32.89분, 9.59분, 3.44분이었으며 소비한 주 평균 열량(kcal/ w k)은 221.37, 47.93,

31.37이었다.

스포츠운동 영역에서 가장 많이 수행한 신체활동은 볼링으로 75명(22.1%)이

주 평균 3.49분을 수행하였으며, 소모 열량은 11.75kcal/ w k를 나타내었다. 다음

은 스키, 수영, 축구 순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걷기 및 기타 활동 영역에서는 출·퇴근시 걷기가 대상자 340명중 245명

(71.8%)이 수행하였으며 시간은 86.38분, 소비 열량은 357.96kcal/ w k를 나타내

었다. 다음으로 많이 수행하는 활동은 출·퇴근시를 제외한 시간에 걷기 및

산책 활동으로 138명(40.5%), 등산은 109명(32.0%)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모든 영역을 통틀어 가장 많이 수행된 신체활동은 출·퇴근시 걷기(71.8 %),

걷기 및 산책(40.5 %), 헬스클럽 운동(33.8 %), 등산(32.0%), 맨손체조와 미용체조

(27.4 %) 등의 순으로 나타나 걷기 및 기타 활동 영역이 제일 높은 비중을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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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영역별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N =340, 중복응답

영역 구 분
실시여부 시간(m in / w k) 열량(kcal/ w k)

실수(%)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체

조

·

체

력

단

련

헬스클럽 운동 115(33.8) 32.89(±77.43) 221.37(±524.66)

맨손체조, 미용체조 93(27.4) 9.59(±34.31) 47.93(±183.23)

윗몸 일으키기 73(21.5) 3.44(±12.32) 31.37(±116.17)

팔굽혀펴기 69(20.3) 3.17(±11.37) 29.15(±107.61)

줄넘기 20( 5.9) 0.66( ±5.98) 8.71( ±88.00)

에어로빅 9( 2.6) 1.03( ±8.11) 5.68( ±43.04)

아령운동 5( 1.5) 0.55( ±8.85) 1.90( ±23.94)

합 계 51.33(± 91.99) 346.12(± 649.53)

스

포

츠

운

동

볼링 75(22.1) 3.49(±15.64) 11.75(±55.79)

스키 53(15.6) 4 .76(±19.13) 37.46(±146.34)

수영 52(15.3) 5.88(±22.69) 34.90(±132.49)

축구 41(12.0) 3.33(±22.51) 29.77(±212.02)

배드민턴 29( 5.9) 2.26(±20.17) 9.98( ±82.99)

농구 29( 8.5) 1.67(±10.98) 11.21( ±71.53)

족구 29( 8.5) 1.71(±13.07) 8.64( ±67.02)

골프 28( 8.2) 4 .31(±21.16) 23.09(±114.32)

실내골프 28( 8.2) 8.43(±39.80) 34.92(±163.68)

테니스 22( 6.5) 11.35(±83.04) 112.45(±872.08)

기타 스포츠 활동 48(14.1) 6.07(±37.49) 51.68(±340.59)

합 계 53.26(± 125.82) 376.48(±1,126.38)

걷

기

및

기

타

활

동

출·퇴근 시 걷기 245(71.8) 86.38(±99.55) 357.96(±394.09)

걷기, 산책 138(40.5) 25.91(±57.89) 99.22(±233.05)

등산 109(32.0) 12.69(±43.16) 114.54(±396.38)

당구, 포켓볼 75(22.0) 5.47(±19.93) 16.20( ±59.92)

달리기(조깅) 70(20.5) 11.70(±40.56) 96.20(±344.35)

계단오르기 54(15.8) 0.80( ±3.72) 6.52( ±31.05)

자전거타기 41(12.0) 2.74(±10.55) 15.22( ±59.73)

낚시 23( 6.7) 2.37(±12.88) 10.65( ±58.21)

사교댄스(스포츠댄스) 13( 3.8) 0.92( ±6.81) 4 .58( ±35.29)

합 계 146.60(± 137.09) 721.1 (± 735.7)

여가 시 간 신 체활 동 253.57(± 212.64) 1,433.03(± 1,585.63)

- 34 -



② 활동 적 신 체 활동 량 기 준 에 따 른 여 가시 간 신 체 활동 량 분 류

Paffen barger 등(1978)이 제시한 활동적 신체활동량의 기준(2,000kcal/ w k)으

로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을 분류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주 평균 2,000kcal/ w k이상인 활동군(Active Grou p )

은 77명으로 22.6%를 나타내었고, 2,000kcal/ w k이하인 비활동군(In activ e

Grou p )은 263명(77.4 %)으로 비활동적인 대상자가 활동적인 대상자에 비해 3.4

배 더 많았다.

<표 11> Paffen barger 기준에 따른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분류

N =340

신체활동량 구분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실수(%)

비활동군 〈 2,000kcal/ w k 263(77.4)

활동군 ≥ 2,000kcal/ w k 77(22.6)

③ 일반 적 특 성 에 따 른 여 가시 간 신 체 활동 량 정 도 차 이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정도를 활동군(≥2,000kcal/ w k)과 비활동군

(〈2,000kcal/ w k)으로 분류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x2 -test로

분석한 결과는 <표 12>과 같다.

연령별로 활동군은 20대, 30대, 40대이상이 28명(36.4 %), 22명(28.5 %), 27명

(35.1%)으로 연령별 차이가 없었으나 비활동군에는 30대 연령군이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연령분포에 따른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정도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x2 =116.899, =.000).

남성은 활동군이 69명(89.6%), 비활동군이 157명(59.7%)이었고 여성은 활동

군에 8명(10.4 %), 비활동군에 106명(40.3%)이 분포되어 활동군에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x2 =23.915, p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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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상태와 교육수준에 따른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년수를 5년이하, 6-10년, 11-15년, 16년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활동군은 근무년수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비활동군에는 5년이하군과 6-10년

근무군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x2 =15.145, p =.002).

수입수준에 따른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정도는 100-199만원군이 활동군에

38명(49.5%), 비활동군에 125명(47.5 %)이 분포되어 다른 수입군보다 높은 비율

을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x2 =8.778, p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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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정도 차이

일반적

특성
구 분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정도

합계 x2 p-value
활동군

(≥2,000kcal/ wk)

비활동군

(〈2,000kcal/ wk)

N=77, 실수(%) N=263, 실수(%)

연령

20-29세

30-39세

40세이상

28(36.4)

22(28.5)

27(35.1)

91(34.9)

129(49.4)

41(15.7)

119(35.2)

151(44.7)

68(20.1)

116.899 .000

성별
남

여

69(89.6)

8(10.4)

157(59.7)

106(40.3)

226(66.5)

114(33.5)
23.915 .000

결혼

상태

미혼

기혼

31(40.3)

46(59.7)

99(37.6)

164(62.4)

130(38.2)

209(61.8)
0.448 .799

교육

수준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이상

9(11.7)

8(10.4)

52(67.5)

8(10.4)

34(12.9)

25( 9.5)

175(66.5)

29(11.1)

43(12.6)

33( 9.7)

227(66.8)

37(10.9)

0.151 .985

근무

년수

0-5년

6-10년

11-15년

16년 이상

26(34.7)

22(29.3)

5( 0.7)

22(29.3)

83(31.7)

100(38.2)

45(17.2)

34(12.9)

109(32.3)

122(36.1)

50(14.9)

56(16.7)

15.145 .002

수입

수준

99만원이하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이상

5( 6.5)

38(49.5)

11(14.4)

23(28.6)

17( 6.5)

125(47.5)

74(28.1)

47(17.9)

22( 6.5)

163(47.9)

85(25.0)

70(20.6)

8.7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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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관련요인

1) 여가시간 신체 활동량과 관련요 인과의 관계

① 일반 적 특 성 에 따 른 여 가시 간 신 체 활동 량

일반적 특성인 연령, 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근무년수, 수입수준에 따라 여

가시간 신체활동의 하부영역별 신체활동량과 이를 종합한 여가시간 신체활동

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와 같다.

연령에 따른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은 체조·체력단련(F=3.043, p =.049), 스포

츠운동(F=.647, p =.524), 걷기 및 기타 활동 영역에서(F=1.433, p =.240) 40대이상

연령군이 타연령군에 비해 많은 신체활동량을 나타내었고 30대 연령이 가장

적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2.832, p =.060).

성별에 따른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은 체조·체력단련(t=4.198, p =.000), 스포

츠운동(t=4.977, p =.000), 걷기 및 기타 활동 영역에서(t=3.679, p =.000) 남성의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6.478, p =.000).

연령과 성별 이외의 일반적 특성의 제 변수들인 결혼상태, 교육수준, 근무

년수, 수입수준에 따른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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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차이

N =340

일반적

특성
구 분

여가시간 신체활동 영역 여가시간

신체활동

평균(표준편차)
체조·체력단련

평균(표준편차)

스포츠운동

평균(표준편차)

걷기 및 기타활동

평균(표준편차)

연령

20-29세

30-39세

40세이상

F

p-value

359.06(804.55)

269.51(448.92)

501.35(713.80)

3.043

.049

314.38( 744.81)

370.82(1441.73)

508.91(1129.33)

.647

.524

711.43(836.96)

668.99(648.81)

849.98(731.02)

1.433

.240

1380.41(1463.87)

1299.23(1759.28)

1837.16(1335.07)

2.832

.060

성별

남

여

t

p-value

430.19(737.61)

178.50(376.60)

4.198

.000

430.45(828.25)

127.85(274.03)

4.977

.000

808.53(795.34)

536.40(551.99)

3.679

.000

1723.00(1807.16)

841.69( 709.45)

6.478

.000

결혼

상태

미혼

기혼

t

p-value

364.85(744.51)

336.17(585.93)

.395

.693

313.60( 762.04)

410.53(1302.64)

-.770

.442

761.98(832.90)

697.85(670.72)

.780

.436

1436.81(1378.54)

1429.49(1707.88)

.041

.965

교육

수준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이상

F

p-value

276.56(571.19)

420.99(820.49)

364.23(668.98)

259.11(423.20)

.505

.732

301.26( 780.44)

287.37( 468.53)

405.86(1268.47)

370.11( 955.89)

.163

.957

832.03(126.88)

482.41( 85.28)

726.29( 48.10)

876.63(144.12)

.156

.960

1272.79(1178.49)

1352.68(1199.22)

1484.85(1731.33)

1390.50(1383.34)

.256

.906

근무

년수

0-5년

6-10년

11-15년

16년 이상

F

p-value

334.40(720.44)

331.51(627.40)

239.90(369.16)

505.34(737.38)

1.621

.184

338.60( 694.57)

409.42(1625.46)

188.77( 343.10)

544.79( 925.75)

.948

.418

741.90(811.71)

692.10(747.61)

575.81(458.75)

841.56(709.58)

1.271

.284

1406.64(1320.21)

1423.87(2040.61)

1004.48( 727.17)

1824.49(1367.53)

2.405

.067

수입

수준

99만원이하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이상

F

p-value

297.76(667.52)

339.11(602.01)

256.19(422.77)

486.92(915.73)

1.967

.167

107.27( 205.37)

471.79(1503.99)

264.16( 671.09)

375.41( 535.32)

1.011

.388

751.84(904.40)

726.22(808.29)

571.62(411.96)

880.85(783.91)

2.312

.076

1974.97(1914.81)

2107.36(2032.10)

1968.67(1448.79)

2117.36(1501.86)

.151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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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지 적 특 성 과 여 가 시 간 신 체 활 동 량 의 관 계

대상자 인지적 특성의 제 변수인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의 중요성과 여가시간 신체활동량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r=.436, p =.000), 주관적 건강상태가 증

가할수록(r= .342, p =.000)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증가하였으나 건강의 중요성

에 대하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4> 인지적 특성과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의 관계

구 분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의 중요성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436** .342** .013

**p〈.001

③ 직업 관 련 특 성과 여 가 시 간 신 체 활 동 량의 관 계

직업관련 특성과 여가시간 신체활동량과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어 직업관련 신체활동량이 증가할수록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23, p =.000).

④ 건강 행 위 와 여가 시 간 신 체활 동 량 의 관계

흡연상태, 음주상태, 식이행위, BMI 등의 건강행위와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의 관계는 <표 15>과 같다.

흡연여부에 따른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차이는 현재 흡연군과 금연군의 신

체활동량이 담배를 전혀 피운적 없는 군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6.783, p =.001). 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남녀모두 흡연여부에 따

른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의 차이는 없었으며(부록 4), 흡연군과 금연군에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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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보다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나(x2 =160.922, p =.000), 흡연상태에 따른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차이는 남녀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3, 4).

음주여부에 따른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이행위와 여가시간 신체활동량과의 관계를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

한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r=.021, p =.694).

BMI에 따른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은 초과체중군의 신체활동량이 제일 많

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F=13.649, p =.000). BMI에 따른 여가시간 신

체활동량 차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본 결과(부록 4) 남성은 체중이 증가할수록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증가하였으며(F=5.216, p =.002), 여성은 정상체중군의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다른 체중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F=3.472, p =.035)

성별에 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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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건강행위에 따른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차이

N =340

구 분
열량(kcal/ w k)

F p -valu e
평균(±표준편차)

흡연 상태

전혀 피운 적 없음

금연 상태

현재 흡연 상태

Du n can 사후검증

1,118.45(±1,054.36)

1,739.91(±1,410.70)

1,570.19(±1,429.28)

피운적 없음〈

금연, 현재 흡연 상태

6.783 .001

음주 상태

전혀 마신 적 없음

금주 상태

현재 음주 상태

1,220.35(±1,384.75)

1,424.34(±1,219.13)

1,412.29(±1,274.99)

.511 .601

BMI

저체중 (19.9이하)

정상체중(20-24.9)

과체중 (25-29.9)

초과체중(30이상)

Du n can 사후검증

622.99( ±613.29)

1,537.59(±1,310.38)

1,713.55(±1,522.33)

4,056.63( ±587.43)

저체중, 정상, 과체중

〈초과체중

13.649 .000

⑤ 환경 적 특 성 과 여 가 시 간 신 체 활 동 량 과의 관 계

동료 지지가 증가할수록(r= .173, p =.001), 가족 지지가 증가할수록(r= .144,

p =.008)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r=.228, p =.000).

대상자의 동호회 소속 유무에 따른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은(표 16) 동호회

종류에 관계없이 동호회가 있는 대상자의 신체활동량이 동호회가 없는 대상자

보다 더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t=6.870,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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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직장 내 체력단련실 유무에 따른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은 체력단

련실이 있는 대상자의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체력단련실이 없는 대상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1.977, p =.049).

<표 16> 환경적 특성에 따른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차이

N =340

구 분
열량(kcal/ w k)

t p -v alu e
평균(±표준편차)

동호회

유

무

2,139.57(±2,446.23)

1,226.95(±1,154.26)

6.870 .001

체력단련실

유

무

1,552.17(±1,729.95)

1,201.81(±1,237.46)

-1.977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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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가시간 신체 활동량 관련요인 다 중회귀분석

여가시간 신체활동량과 관련있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일변수 분석에

서 유의하게 나타난 독립변수인 성별,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주관적 건강상태,

직업관련 신체활동량, BMI, 흡연상태, 지지, 동호회 유무, 체력단련실 유무를

포함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17>과 같다.

9개의 독립변수 중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BMI, 주관적 건강상태, 동호회 유

무, 성별의 5개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이 18.9%의 설명력을 나타냈고 BMI의 추가로 24.6%, 주관적 건강상태의 추가

로 27.3%, 동호회 유무가 추가되어 29.1%, 성별이 추가되어 총 30.2 %의 설명력

을 나타내었다.

<표 17>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관련요인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변 수 b
Accu m u lated

R-squ are
t p -v alu e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96.145 .189 5.668 .000

BMI 80.246 .246 3.281 .001

주관적 건강상태 288.862 .273 3.752 .000

동호회 유무 412.325 .291 2.858 .005

성별 -322.011 .302 -2.221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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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논의

1. 신체활동량 측정 도구

신체활동을 측정하는 방법은 기계를 이용한 직접측정법, 일기식 기록법, 설

문지를 이용하는 3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Cartm el, Moon, 1992). 이 중 대규

모 역학연구조사를 수행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널리 사용되는 방법

은 설문조사 방법이다(LaPorte et al., 1985). 신체활동을 측정하는 이상적인 도

구는 아직 없는 실정으로(Dann enb erg et al., 1989, 재인용), 우리나라 선행연구

에서는 Baecke의 H abitu al Physical Activity Qu estionn aire(김광자, 1998; 안선

순, 1999; 이충원 등, 1992), CARDIA Ph ysical Activity H istory (노윤경, 1992;

노윤경 등, 1993; 문상필, 1997), Minn esota Leisu re-Tim e Physical Activity

Qu estionn aire(김동현, 1997; 박민선 등, 1996)가 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여가시간 신체활동 측정을 위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진

Minn esota Leisu re-Tim e Physical Activity Qu estionn aire를 이용하였는데, 도

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여가시간 신체활동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와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의 관계를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한 결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 .395, p =.000). 또한 Min n esota

Leisu re-Tim e Physical Activity Qu estion n air e는 여러 연구에서도 다른 신체활

동 설문지와 .73-.86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Test-retest 신뢰도도

.77-.84로 나타난 도구이다(Jacobs et al., 1989).

한편 우리나라에서 타당도를 검증한 설문지 형태의 측정 도구는 Baecke

H abitu al Ph ysical Activity Qu estionn aire(김광자, 1997; 안선순, 1999),

Seven -d ay Phy sical Activity Recall (김윤희 등, 1994), Min n esota Leisu re-Tim e

Ph ysical Activity Qu estionn aire(김동현, 1997) 정도인데 이 중 Baecke

H abitu al Physical Activity Qu estionn aire는 직업관련 신체활동의 타당도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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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준이나 여가시간 신체활동 타당도는 .2 정도로 매우 낮아 한국상황에 적

용하기는 어렵다고 알려졌다(이충원 등, 1992). 일반적으로 여가시간 신체활동

량은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생산직 근로자보다 일반 사무직 근로자의 활동량

이 높은 것으로(김광자, 1998; 이성희, 1997; Cox, 1984) 보고되고 있으므로 여

가시간 신체활동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측정하는 Minn esota Leisu re-Tim e

Ph ysical Activity Qu estion n air e를 사무직 근로자에게 이용한다면 더욱 정확한

신체활동량 측정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Min n esota Leisu re-Tim e

Ph ysical Activity Qu estionn aire에는 가사일 신체활동 측정도 포함되어 있어

여성 근로자에게도 적합한 도구이다(김응준, 2000).

본 연구에서는 설문과정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계절적인 추이를 살펴보지

는 않았으나, 계절적인 변화는 신체활동의 종류와 활동 강도의 수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Dann en berg et al., 1989) Minn esota Leisu re-Tim e Ph ysical

Activity Qu estionn aire는 이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신체활동 교육이나 간호중

재시 참고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 할 수 있다.

한편 Minn esota Leisu re-Tim e Phy sical Activity Qu estionn aire는 면담을 통

하여 신체활동량을 측정하는 설문 도구이므로 산업간호사가 근로자를 대상으

로 신체활동량을 측정하고 상담이나 건강교육을 실시할 때 개별화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되리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건

강상담이나 교육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간호사에게 홍보, 교육하여 산업장

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다.

2. 신체활동량 분석

1) 직업관련 신체 활동량

본 연구에서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직업관련 신체활동량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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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5,848kcal, 일 평균 1,603kcal로 나타나 문상필(1997)이 보고한 사무직 근

로자의 직업관련 신체활동량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직업관련 신체활동량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앉아서 근무하는 시간이

43.07h r/ w k (일 평균 7.83h r/ w k)으로 많아서, 즉 저강도 신체활동의 지속으로

인해 신체활동량이 증가한 것이므로 근무 중 활발한 움직임으로 인해 직업관

련 신체활동량이 증가하는 생산직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건강에의 위험성이

높다(Bergstrom et al., 1999; March an d et al., 1991)고 할 수 있다.

직장인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요구도에 관한 연구 결과 운동프로그램에 대

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윤경희, 2000; 이지현, 1996), 사무직 근로자는 직장에

서 절대적인 시간을 보내는 사실을 고려할 때 직장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

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대신 계단 오르기

활동을 고취시키는 등 환경변화를 조성하여 신체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접근 전

략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2) 여가시간 신체 활동량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2,000kcal/ w k이상인 활동군이 2,000kcal/ w k이하인

비활동군보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고한 Paffen barger 등(1978)의

기준으로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을 분류한 결과 대상자의 22.9%가 활동군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CARDIA Ph ysical Activity H istory로 측정한 노윤경(1992)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데 노윤경(1992)의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의 22.3 %가 활동군

으로 분류되었다. 규칙적 신체활동을 하더라도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한 적

절한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에는 부족함을 의미하므로 사무직 근로자에게 활동

적인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가장 많이 수행하는 여가시간 신체활동은 출·퇴근시간에 걷기, 산책, 헬스

클럽 운동, 맨손체조, 당구, 윗몸 일으키기, 조깅 등의 순서로 나타나 특별한

기구 없이 할 수 있는 신체활동이나 운동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는 박민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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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이현경(1997)이 항공사 공중근무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 Folsom 등(198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이

를 근거로 하여 특별한 기구나 장소를 이용하는 신체활동보다도 일상생활 활

동에서 사무직 근로자의 신체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리라 사

료된다.

3) 가사일 신체활 동량

가사일 신체활동을 분석한 결과 가사일로 보내는 주 평균 시간은 233분으

로 여가시간 신체활동의 평균 시간인 254분과 큰 차이는 없었다. 가사일 신체

활동량은 638.02kcal/ w k으로 여가시간 신체활동량(1,433.03kcal/ w k)의 이분의

일 수준이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가사일이 2-3MET 사이에 해당하는 경도의 신

체활동이 많기 때문이다.

여성의 가사일 신체활동량이 남성보다 많고 가사일 신체활동은 시간에 비

해 열량이 작으므로, 여가시간 신체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여성의 여가

시간 신체활동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3.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관련요인

1)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여가시간 신체활 동량

본 연구에서 연령, 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근무년수, 수입수준별로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성별이었다. 체

조·체력단련, 스포츠운동, 걷기 및 기타활동 등 세 가지 영역 모두 남성의 여

가시간 신체활동량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Baeck e의 도구로 측정한 김광자(1997), 안선순(1999), 이충원 등(199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LRC (Lip id Research Clinics Qu estionn aire)도구로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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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w orth 등(1991)의 연구, 같은 Min n esota Leisu re-Tim e Physical Activity 도

구를 이용한 Dann en berg 등(198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여가시간

신체활동에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증가 전략을 세워야 함을 시사

하는 것이다.

연령별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으나 30대의 신체활동량이 제일 적고 40세이상의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제

일 많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활

동량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노윤경, 1992; 박민선 등, 1997; Folsom et al.,

1987)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30대의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가장 적고 40

세이상 연령층의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기타 연령층에 비해 더 많다는 결과

는 이충원(1992), 문상필(1997)의 연구와 일치하며 40-50대의 운동실천율이

20-30대의 운동실천율보다 높다고 보고한 통계청(1999)의 조사 결과와도 일치

한다.

이는 직업적인 성취도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연령대가 30대이고, 40대

이후는 직장이나 가정 생활이 안정되므로 오히려 건강의 관심이 높아져 규칙

적 신체활동을 위해 더 노력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

한 심층 연구를 통해 신체적으로 가장 비활동적인 30대의 신체활동량을 높이

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인지적 특성에 따 른 여가시간 신체활 동량

인지적 특성과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신체활동 자기

효능감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신체활동 자기효능

감은 신체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말하며 주어진 행

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행위 수행 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

(Ban d u ra, 1986). 효능기대 정도가 높은 사람은 직면한 도전을 잘 극복하기 위

하여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행위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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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습득하게 되고 성공적으로 이행할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더욱 열심히 행위 이행을 하게 되고 행위의 지속시간

역시 길어지게 된다(Ban d u ra, 1986).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증

가하였는데 이는 자발적인 운동행위 참여가 자기효능감과 관련 있다는 연구결

과(Dishm an et al., 1985)나 자기효능감이 규칙적인 신체활동이나 운동을 시작

하고 지속하게 하는 결정적인 인자라는 선행 연구 결과(Alexy, 1991;

O'Donn ell, 2000; Sallis et al., 1989; Sallis, H ov ell, 1990)와 일치한다. 또한 운

동의 변화단계가 증가할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증가한다는 연구와(Booth et

al., 1993; Marcu s et al., 1992) 맥락을 같이한다. McAu ley (1992)의 연구에 의하

면, 운동행위 자기효능감이 처음 3개월의 운동행위를 결정하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운동으로 인한 피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신체활동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

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요인이나 특성을 이용하여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건강상태도 여가시간 신체활동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는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각된 건강상태가 운동행위를 32%를 설명

할 수 있고(W eizel, 1989), 현재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군일수록 예방적

건강행위를 잘 수행한다(유인영, 이숙희, 1998)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객관적 증상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인지 상태가 운동행위 수행 정

도에 영향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질병이 있는 대상자 뿐 아니라 추후관리 대상

자 그리고 증상의 호소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 하겠다.

3) 건강행위와 여 가시간 신체활동 량

흡연행위에 따른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현재 흡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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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금연상태에 있는 대상자의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전혀 피운 적이 없

는 군보다 더 많았는데 이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거나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

이 흡연자보다 비흡연자에 많다는 연구 결과(김선미 등, 1996; 원영일 등,

1992; Revicki et al., 1991)나 흡연가일수록 좌업식 생활을 많이 한다는

Em m on s 등(1994)의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흡연군이나 금연군의 신체활동량이 비흡연군보다 더 많은 것

은 비흡연군에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록 3) 남녀별로 흡연여부에 따른 신체활동량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녀모두

에서 흡연상태에 따른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를 지지하였다(부록 4).

그러나 소희영, 이미라, 정미숙(1998)은 흡연군에서 운동행위 점수가 더 높

았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등 흡연과 신체활동의 관계는 연구마다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BMI와 신체활동량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신체활동과 BM I가 역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연구결과

(Dann en berg et al., 1989; Schm itz et al., 1997; You n g et al., 1993)와 상반된

다. 한편 소희영 등(1998)의 연구와 근로자의 과체중 요인을 조사한 이인배

(1995)의 연구에서 운동군에 과체중자가 많았고 비운동군에는 정상체중자가 더

많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만군과 과체중군의 신체활동량이

정상체중군의 신체활동량보다 많아 소희영 등과 이인배의 연구결과와 일치했

는데 이는 의식적으로 운동을 하여 체중을 유지하려는 노력때문인 것으로 추

정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초과체중자의 대상자수가 적어 연구의 해석에 제

한이 있고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으므로(부록 4) 이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상체중군에게는 신체활동을 증가시키는 접근법이,

과체중군에게는 신체활동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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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법이 요구된다 하겠다.

4) 환경적 특성과 여 가시간 신체활동 량

본 연구에서 여가시간 신체활동량과 동료 지지, 가족 지지는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Gillet (1988)의 연구,

근로자를 대상자로 한 Mu to 등(1996), Dishm an 등(1985), Sallis, H ov ell (1990),

군간부를 대상으로 한 이지현(1995)의 연구에서 친구, 동료나 가족의 지지가

운동행위의 시작과 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동호회 유무도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차이를 나타내는 요

인으로 종류에 상관없이 동호회 소속 여부가 신체활동량 증가와 관련이 있었

다. 이는 운동 동호회 회원 여부가 운동행위를 11% 설명하고(Mu to et al.,

1996),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한 황성자(1999)의 연구에서 상호지지가 운동 빈도

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이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Gillet (1988)의 연구에서 같은 활동을 하는 또래의 상호작용이 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결과와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고려할 때 직장 동료와의 관계와 지지를 강화하고 동료간의 모임을

활성화하며, 가족과 같이 운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사무직 근로자의

신체활동을 증가시키는 전략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산업간호사도 그 자신이

직장 동료로서 규칙적 신체활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유의한 지지

체계가 되야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5) 여가시간 신체 활동량 관련요인 다 중회귀분석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의 관련요인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신체활

동 자기효능감이 19%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BMI, 주관적 건강인

식, 동호회 유무, 성별이 추가되어 총 30.2 %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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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건강행위나 운동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

을 보고한 연구 결과(Arm stron g, Sallis, H ovell, H ofstetter, 1993; Ban du ra,

1986; Dishm an et al., 1985; Marcu s et al., 1992; Mu to et al., 1996)를 지지하

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이 여가시간 신체활동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인자로 나타났으므로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통해 사무직 근

로자의 신체활동을 증가시키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결과로 제시

하지는 않았으나 추가 분석결과 자기효능감은 가족 지지, 동료 지지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부록 5). 그러므로 근로자의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의 지지와 직장 동료와의 관계, 지지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되리라 사료된다. 특히 사무직 근로자는 직장에서 보내

는 시간이 대부분이므로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직장 내 환경을 조성

하는 전략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동호회는 그 성격상 상호작용이 존재하며

동료간 상호작용이 운동의 지속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Gillet, 1988) 동호

회를 통한 직장동료간의 상호작용은 근로자의 지지 체계로서 작용할 수 있다.

산업간호사는 운동관련 동호회 결성이나 기존의 동호회 활성화를 조력자가 될

수 있고 또한 산업간호사 자체가 직장동료로서 전문가적 지지자의 역할을 해

야 할 것이다.

성별도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었는데 가사일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신체활동의 영역에서 여성의 신체활동량이 남성보다 적었다.

로지스틱을 이용하여 추가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이 5.8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6). 그러므로 산업간호사는 여가시간 신

체활동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량을 증가시

킬 수 있는 방안과 프로그램을 개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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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량을 분석하고 여가시간 신

체활동량의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사무직 근로자의 신체활동을 증가시키는 중

재와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 소재 8개 사업장에 근무하며 신체활동에 제한이 없는 340

명의 사무직 근로자로 2001년 5월 4일에서 5월 19일까지 자료수집을 실시하였

다.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측정을 위해 Minn esota Leisu re-Tim e Ph ysical

Activity Qu estionn aire(Taylor et al., 1978)를 김동현(1997)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고 직업관련 신체활동량 측정은 Tecu m seh

Occu p ation al Physical Activity Qu estionn aire(Montoye, 1971)를 사무직 근로

자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조사자에 의한 면담과 자기기입을 통해 완성되었으며 수집된 자

료는 SPSS Win d ow v ersion 10.0 Program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들의 연령은 20세에서 56세로 평균 33.3세였으며 남성이 226명

(66.5%), 여성이 114명(33.5%)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209명(61.5 %)이었으며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228명으로 67.1%를 차지했다. 대상자의 평균 근무

년수는 8.94년이었으며 월수입은 100-199만원이 163명(47.9%)으로 가장 많았다.

2) 사무직 근로자의 총 신체활동량은 주 평균 7,919.37kcal이었다. 이 중 직

업관련 신체활동량은 5,848.00kcal/ w k로 총 신체활동량의 73.8 %를 나타냈으며

가사일 신체활동량은 638.02kcal/ w k로 8.1%,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은

1,433.03kcal/ w k로 18.1%를 차지하여 직업관련 신체활동량이 총 신체활동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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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을 차지하였다.

3) 체조·체력단련, 스포츠운동, 걷기 및 기타 활동의 세 가지 여가시간 신

체활동 영역 중 걷기 및 기타 활동이 주 평균 수행시간 146.60분, 열량은

721.1kcal/ w k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가장 많이 수행된 신체활동은

출·퇴근시 걷기, 걷기 및 산책, 헬스클럽 운동, 등산, 맨손체조 순이었다.

4)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을 2,000kcal/ w k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2,000kcal/ w k이상인 활동군은 77명(22.6%), 2,000kcal/ w k인 비활동군은 263명

(77.4 %)이었다.

30대 연령층이 신체적으로 가장 비활동적이었으며(F=2.832, p〈.01) 남성의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여성보다 많았다(t=6.478, p =.000).

5)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r= .436, p =.000), 주관적 건강상태의 인지

가 좋을수록(r=.342, p =.000)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증가하였으나 건강의 중요

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직업관련 신체활동량이 증가할수록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증가하였다

(r=.223, p =.000).

7)현재 흡연군과 금연군의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전혀 피운적이 없는 군

보다 많았는데(F=6.783, p =.001) 이는 흡연군과 금연군에 여성보다 남성의 비

율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x2 =160.922, p =.000). 체중이 증가할수록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증가하였으나(F=13.649, p =.000), 여성의 경우 정상체중

군의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저체중군이나 과체중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F=3.472, p =.035). 식이행위에 따른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8)동료 지지가 증가할수록(r=.173, p =.001), 가족 지지가 증가할수록(r= .144,

p =.008)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호회가 있는 대

상자의 신체활동량이 동호회가 없는 대상자보다 더 많았으며(t=6.870, p =.001),

직장 내 체력단련실이 있는 대상자의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직장 내 체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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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실이 없는 대상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1.977, p =.049).

9) 단일변수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독립변수인 성별, 신체활동 자기효

능감, 주관적 건강상태, 직업관련 신체활동량, BMI, 흡연상태, 지지, 동호회 유

무, 직장 내 체력단련실 유무를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5개의

변수가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BMI, 주관적 건강상태, 동호회 유무, 성별의 5개 변수가 사무직

근로자의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을 총 30.2 %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서울지역 일부 사업장의 사무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

로 사무직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2) 대상자의 연령 분포가 40세 이하의 대상자에 편중되어 있어 이로 인한 결

과 해석에 제한이 있다.

3) 자료수집 방법이 대상자의 지난 1년간 신체활동에 관한 기억에 의존하므로

회상 편중(Recall bias)이 존재할 수 있다.

4) 자료수집을 위한 면담 과정에서 면담자의 의도나 영향으로 자료수집의 편

중이 발생할 수 있다.

5)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관련요인은 연구자가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한 변수만을 선정하였으므로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의 결과와 제한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무직 근로자의 신체활동량과 관련요인을 일반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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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2)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신체활동량과 관련요인의 변화양상을 조사하는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3) 신체활동량 정도에 따라 활동군과 비활동군으로 구분하여 관련요인을 탐색

해보는 비교연구를 제언한다.

4) 본 연구는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다른 직업특성을 지닌 근

로자와의 비교연구를 제언한다.

5) 본 연구에서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의 관련요인으로 나타난 신체활동 자기효

능감, 주관적 건강상태, 성별 등 주요변수를 고려하여 신체활동 증진을 위

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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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부탁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초석이 되시는 사업장 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

며 하시는 일에 발전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석사과정생으로 앉아서

근무하는 시간이 생산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사무 직 근 로 자 의 신

체 활 동량 과 관 련 요인에 대해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연구 결과는 사 무 직 근 로 자 의 신 체 활 동 량 에 대 한 분 석과 효 과 적 신 체 활 동

을 도모 하 기 위 한 교 육 과 전략 개 발 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여질 것이니 여러

분의 자세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질문지는 연구를 위한 통계자료 이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1년 5월

연구자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서구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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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시간 (근무시 간 후, 근무시 간 전, 휴일) 활 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분의 정 확하

고 자 세한 답변 이 결 과의 정확 성을 높일 수 있으므 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

난 1년 동안 다음의 신체활동을 얼마나 수행하였습니까?

신체활동 종류 아니오 예

지난 1년간

수행한

총 개 월 수

1개월 당

수행한

평 균 일수

1일 당

평균

소요시 간

I 체 조·체 력단련 운동

헬스클럽 운동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맨손체조, 미용체조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윗몸 일으키기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팔굽혀펴기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줄넘기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에어로빅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기 타활동 : → 개월/ 년 일/ 월 분/ 일

기 타활동 : → 개월/ 년 일/ 월 분/ 일

II 스포 츠운동

수영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골프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실내골프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볼링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스쿼시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스키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농구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축구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족구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낚시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기 타활동 : → 개월/ 년 일/ 월 분/ 일

기 타활동 : → 개월/ 년 일/ 월 분/ 일

☞ 기타 신체활동은 아래 보기에서 골라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제자리뛰기 토끼뜀뛰기 역기 운동 아령운동 라켓볼 테니스

야구 탁구 배구 권투 검도 유도 태권도 승마 배드민턴

스킨스쿠버 수상스키 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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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종류 아니오 예

지난 1년 간

수행한

총 개월 수

1개월 당

수행한

평균 일수

1일 당

평균

소 요시간

III 걷 기 , 기타 활 동

걷기, 산책(출 ,퇴근시 제 외 )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출, 퇴근 시 걷기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달리기(조깅)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계단오르기(근무시 간 제외 ) □아니오 □예 → 개월/ 년 회/ 일 층

자전거타기(출 , 퇴근 제 외 )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등산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당구, 포켓볼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사교댄스(스포츠댄스)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기타활 동 : → 개월/ 년 일/ 월 분/ 일

기타활 동 : → 개월/ 년 일/ 월 분/ 일

IV 집안일 , 기타 활동

집안청소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설겆이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손빨래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쇼핑(카트 끌고 하기 )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시장보기(카트 없이 )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아기보기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식사준비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정원가꾸기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집안 가구 옮기기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페인트 칠하기, 벽지바르기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집안 손질(목공, 수리) □아니오 □예 → 개월/ 년 일/ 월 분/ 일

기타활 동 : → 개월/ 년 일/ 월 분/ 일

기타활 동 : → 개월/ 년 일/ 월 분/ 일

◈ 귀하는 같은 성, 같은 나이의 다른 사람에 비해 여 가시간 중 에 (근무시 간 제외 ) 신체적

으로 얼마나 활동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활동적이지 않다 □다소 덜 활동적이다 □보통이다

□비교적 활동적인 편이다 □매우 활동적이다

- 71 -



◈ 다 음은 근무 , 직업 과 관련된 신체활 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귀하의 지난 1년 동안의 직

장 생활을 회상하여 자세 하고 빠짐 없이 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일일 평균 근무시간은 얼마입니까? 시간 분

귀하의 일일 평 균 근무시 간 중

1-1. 귀하가 앉 아서 근무하는 일일 평균 시간은 얼마입니까?

1-2. 귀하가 서 서 근무하는 일일 평균 시간은 얼마입니까?

1-3. 직장에서 걸어다 니는 일일 평균시간은 얼마입니까?

1-4. 직장에서 하루동안 평균 몇 층의 계 단을 걸어 서 올라갑니까?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층

(일일평균 근무시간 = 1-1 + 1-2 + 1-3 이 되어야 합니다)

2. 귀하는 같은 성, 같은 나이의 다른 사람에 비해 근무 중 신체활동이 얼마나 활동적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활동적이지 않다 □다소 덜 활동적이다 □보통이다

□비교적 활동적인 편이다 □매우 활동적이다

◈ 다음은 귀 하가 느끼 는 건강인 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같은 나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2. 귀하의 생활지침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항목대로 순위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항목은 서로 다른 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건강(신체적, 정신적 건강)

성취감(자신, 가족, 사회의 지속적 공헌에 대한 만족감)

자신감(자아 존중감)

자유(독립적인 생활, 의사결정에 있어 자율성)

조화(중용적인 태도)

행복(일상생활에 대한 만족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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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가 처한 상황에서 신 체활동 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의 정도 를 측정하는 문

항입니다. 각 상황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V 표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내용

전혀

자신이

없다

대체로

자신이

없다

비교적

자신이

있다

매우

자신이

있다

1. 나는 일주일에 3회 정도는 약 30분간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자신이 있다.

2. 나는 여가시간에 TV를 보는 대신 신체활동을 할

자신이 있다

3. 나는 날씨가 쌀쌀해도 규칙적으로 하던 신체활

동을 계속 할 자신이 있다

4. 나는 날씨가 더울 때도 규칙적으로 하던 신체활

동을 계속 할 자신이 있다

5. 나는 근무 후 시간이 있다면 운동할 자신이 있

다

6. 나는 15분 정도 걸을 수 있는 가까운 길은 차를

타지 않고 걸어갈 자신이 있다.

7. 나는 5층 정도의 계단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

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걸을 자신이 있다

◈ 다음은 건 강관련 습 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빠짐없이 대답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식 이관련 습 관에 관한 항목입니다. 해당란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비교적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섭취를 제한한다

2. 야채, 과일, 현미 , 잡곡 등 섬유질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

3.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4. 균형있는 영양섭취를 한다

5. 외식보다는 집에서 조리한 음식을 주로 섭취한다

6. 쵸콜릿, 사탕 , 아이스크림 등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피한다

7. 기름기 많은 고기 (삼겹살 , 갈비, 곱창 등)보다는 기름기 적은

고기 (생선류, 살코기, 조개류 등)을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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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얼마입니까? 시간 분

3. 귀하는 술을 드십니까?

□전혀 안 마신다(6번으로 가세요) □과거에 마셨으나 현재는 마시지 않는다

□현재도 마신다

4. 귀하의 평균 음주 횟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주 회 / □기타: 회

5. 평소 귀하가 한번의 술좌석에서 마시는 술의 종류대로 양을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1 소주(1병-7잔) 잔

2. 맥주(1캔:335ml 기준) 캔

3. 양주 잔

4. 와인 잔

5. 기타-( ) 잔

6. 귀하의 흡연상태는 무엇입니까?

□전혀 피운 적이 없다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

□현재도 피운다

7. 귀하의 총 흡연기간은 얼마입니까?(현재 금연자도 답해주세요) 년

8. 귀하가 하루에 피는(피웠던) 담배 개피 수는 얼마입니까? 평균 개피

◈ 다음은 귀하의 신 체활동 에 대한 가족과 동료로 부터의 지지에 관한 항목입니다. 해당란

에 V 표시 해주십시오.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비교적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함께 운동할 동료가 있다

2. 내 동료는 운동을 같이 하자고 제의한다

3. 내 동료는 내가 운동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4. 내 가족은 나와 함께 운동한다

5. 내 가족은 내가 운동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6. 내 가족은 내가 운동하기 전·후의 활동을 편리하

게 조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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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환 경적 특성 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귀하의 직장에 체력단련실이나 체육관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2. 귀하는 취미나 (신체활동)동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있다 → 소속 동호회: □없다

◈ 다음은 귀하의 일 반적 특성 에 관한 항목들입니다. 솔직히 답변해주십시오.

1. 연령: 만 세

2. 성: □남 □여

3. 결혼 상태: □미혼 □기혼 □사별 □이혼 □별거

4. 신장: Cm

5. 체중: Kg

6. 교육정도: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 이상 □기타

7. 평균 월수입: □99만원 이하 □100-199만원 □200 - 299만원

□300-399만원 □400만원 이상

8. 귀하의 가족과 동거여부는 어떠합니까?

□가족과 동거 → 동거 가족수: 명 □혼자 거주

□회사동료와 동거 □기숙사 □기타:

9. 자녀 : □없다 □있다 → 명

10.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없음 □기타:

11. 이전에 다니던 직장이 있습니까? □예 → 근무년수: 년 □아니오

12. 현재 직장에서 근무 년수는 얼마입니까? 년

13. 지난 1년 동안 경험했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 질환의 해당란에 V 표시 해주십시오.

□없음 □고지혈증 □관절통 □심한 요통 □골절 □고혈압

□당뇨 □간장질환 □심장질환: □기타:

14.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생활사건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V 표시 해주십시오.

□없음 □결혼 □임신 □분만 □입원(분 만 제외 )(입원기간: 일)

□이사 □해외여행 □기타:

♣ 장시간 설 문에 응해 주셔서 감 사합니 다♣

♣혹시 빠 진 문항이 있 는 지 다시 한번 검 토 부탁드 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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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량 차이(성별)

일반

적

특성

구 분

신체활동 영역
총 신체활동량

평균(표준편차)직업관련

평균(표준편차)

가사일

평균(표준편차)

여가시간

평균(표준편차)

연

령

남

20-29세

30-39세

40세이상

F

p-value

6763.71(1377.94)

6445.31(1483.53)

6772.60(1538.77)

1.356

.260

482.08(768.34)

567.80(821.47)

249.81(282.52)

4.078

.018

1980.20(1890.49)

1350.71(1135.01)

1954.17(1345.34)

5.512

.005

9225.99(2839.67)

8363.82(2488.74)

8976.58(2240.90)

2.504

.084

여

20-29세

30-39세

40세이상

F

p-value

4339.42(860.24)

4297.58(866.79)

4837.44(639.30)

1.218

.300

692.08( 957.86)

1574.32(1403.85)

985.13( 644.86)

7.535

.001

930.57(792.31)

674.81(526.97)

817.56(652.15)

1.568

.213

5962.07(1513.77)

6546.70(1858.47)

6640.13( 977.76)

1.855

.161

결

혼

상

태

남

미혼

기혼

t

p-value

6521.31(1246.40)

6638.76(1562.57)

-.537

.592

330.07(506.94)

515.00(775.57)

-1.763

.079

1879.19(1704.04)

1567.33(1287.87)

1.322

.189

8730.56(2245.07)

8721.09(2635.60)

.025

.980

여

미혼

기혼

t

p-value

4418.30(800.77)

4257.96(916.98)

.987

.326

433.52( 524.64)

1758.43(1384.07)

-6.251

.000

1007.84(759.98)

590.44(548.42)

3.391

.001

5859.66(1416.92)

6606.83(1797.55)

-2.469

.015

교

육

수

준

남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이상

F

p-value

6438.05(1615.96)

6911.91(1557.03)

6567.62(1423.69)

6752.12(1752.01)

.374

.772

436.45(619.23)

639.19(903.43)

411.91(674.35)

697.99(849.84)

1.610

.188

2007.87(1586.21)

2050.03(1407.55)

1610.50(1408.68)

1599.02(1468.43)

.655

.581

8882.36(2647.82)

9601.13(2950.96)

8590.03(2433.71)

9049.13(2833.28)

.893

.446

여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이상

F

p-value

4490.59(1020.76)

4384.30( 603.57)

4187.85( 727.79)

4800.76(1120.64)

1.867

.139

469.99( 511.34)

1420.66(1344.48)

1068.75(1253.24)

1502.24(1427.50)

3.850

.012

1020.10(901.30)

810.29(628.87)

764.51(574.93)

741.78(841.60)

.962

.414

5980.69(1694.62)

6615.25(1165.97)

6021.11(1573.65)

7044.78(2188.29)

1.651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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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량 차이(성별)-계속

일반

적

특성

구 분

신체활동 영역
총 신체활동량

평균(표준편차)직업관련

평균(표준편차)

가사일

평균(표준편차)

여가시간

평균(표준편차)

근

무

년

수

남

0-5년

6-10년

11-15년

16년이상

F

p-value

6764.19(1369.94)

6529.24(1487.93)

6290.93(1537.19)

6739.32(1574.11)

1.027

.382

453.58(793.37)

687.63(882.39)

284.24(466.59)

293.49(301.78)

4.248

.006

1790.81(1508.58)

1541.45(1548.61)

1078.44( 720.84)

2028.32(1365.92)

3.761

.012

9008.58(2383.22)

8758.31(2983.14)

7653.61(1908.38)

9061.13(2329.78)

2.965

.033

여

0-5년

6-10년

11-15년

16년이상

F

p-value

4379.69( 796.62)

4257.34( 868.06)

4500.40(1243.70)

4582.83( 541.91)

.523

.667

839.11(661.58)

912.33(791.15)

742.28(720.74)

601.50(415.21)

.532

.661

500.67( 515.91)

1314.70(1455.00)

1423.88(1272.56)

1181.75( 772.79)

4.868

.003

5719.47(1116.37)

6484.37(1844.45)

6666.57(2140.28)

6366.08(1328.23)

2.194

.093

수

입

수

준

남

99만원이하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이상

F

p-value

6922.04( 967.20)

6532.96(1486.40)

6603.18(1599.93)

6651.42(1448.52)

.274

.844

549.31(493.81)

563.81(828.45)

463.24(795.83)

301.94(412.92)

1.768

.154

1444.66(1948.73)

1838.40(1471.30)

1239.15(1086.49)

1819.29(1421.17)

2.617

.052

8916.01(2524.93)

8935.18(2660.25)

8305.57(2602.79)

8772.65(2257.13)

.780

.506

여

99만원이하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이상

F

p-value

4871.74(1333.17)

4296.21( 721.14)

4326.17( 917.08)

4271.68( 910.34)

1.400

.247

1140.65(1009.96)

630.05( 971.84)

1844.92(1270.99)

1362.54(1313.70)

8.604

.000

811.52(947.61)

897.61(731.61)

728.01(588.04)

713.48(543.49)

.436

.727

6823.91(1409.78)

5823.87(1482.31)

6899.09(1768.73)

6347.71(1896.08)

3.651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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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성별에 따른 흡연상태 차이

특성 구분

흡연상태

x2 p -v alu e전혀 피운적

없슴
금연 상태 흡연 상태

성별
남 50 42 134

160.922 .000
여 108 3 3

<부록 4> 건강행위에 따른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차이(성별)

건강행위

특성
구 분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평균(표준편차)
F p -valu e

흡연

상태

남

전혀 피운 적 없음

금연 상태

현재 흡연 상태

1,663.45(1,410.31)

1,826.26(1,420.25)

1,599.25(1,431.71)

.407 .666

여

전혀 피운 적 없음

금연 상태

현재 흡연 상태

866.14(719.21)

530.94(286.88)

272.20(134.49)

1.326 .270

BMI

남

저체중 (19.9이하)

정상체중 (20-24.9)

과체중 (25-29.9)

초과체중*(30이상)

781.38( 540.25)

1,696.05(1,407.79)

1,814.34(1,548.70)

4,056.63( 587.43)

5.216 .002

여

저체중 (19.9이하)

정상체중 (20-24.9)

과체중 (25-29.9)

701.58(642.22)

1,045.70(770.20)

645.16(531.27)

3.472 .035

*여성의 경우 초과체중자 해당사항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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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신체활동 자기효능감과 지지의 관계

구 분
동료지지 가족지지 총 지지

r r r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231** .256** .302**

**p〈.001

<부록 6> 여가시간 신체활동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성별)

관련요인
활동군 v s 비활동군

p -v alu e
비차비 95 %CI

성별 5.822 2.689-12.604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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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 CT

A naly sis of Factors related to Phy sical A ctiv ity

in Off ice W orkers

Seo, Ku m in

Dep t . of N u rsin g

Th e Grad u ate Sch ool

Yon sei Univ ersity

Decreased p h ysical activity resu ltin g from sed entary lifestyle is associated

w ith high m orbidity an d m ortality . Office w orkers are su p p osed to h av e

high er risks com p ared to oth er job w ork er s becau se th ey are m ostly

sed entary . Th erefore, this exp loratory stu d y w as con d u cted to an alyze

occu p ation al, h ou seh old , leisu re-tim e an d total p hysical activity in office

w orkers an d to exam in e factors related to leisu re-tim e p h ysical activity . Th e

goal w as to p rovid e d ata for th e d evelop m en t of m ore efficien t n u rsin g

interv ention s.

Th e su bjects for this stu d y w ere 340 office w orkers, from eigh t w ork

p laces located in Seou l, w h o h ad n o p hy sical restriction s.

Min n esota Leisu re-Tim e Phy sical Activity Qu estion n aire(Taylor et al.,

1978) revised by Kim (1997) w as u sed to m easu re leisu re-tim e p h ysical

activity an d Tecu m seh Occu p ation al Ph ysical Activity Qu estion n aire(Motoye,

1971) revised for th e su bjects in th is stu dy w as u sed to m easu re

occu p ation al p hysical activ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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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e d ata w ere collected from M ay 4 to M ay 19, 2001 u sin g a

sem i-stru ctu red qu estionn aire w ith interview s an d self rep orts. Th e collected

d ata w ere an alyzed u sin g SPSS Win d ow s Program for d escrip tive statistics,

x2 -test, t-test, on e-w ay AN OVA, Pearson corr elation coefficien ts an d step w ise

m u ltip le regression .

Th e resu lts of this stu d y are su m m arized as follow s.

1. Th e m ean age of th e p articip an ts w as 33.3 an d th ere w ere 226

m en (66.5 %) an d 114 w om en (33.5 %). Of th e resp on d en ts 209 w ere

m arried (61.5 %) an d 228(67.1%) h ad receiv ed a fou r year college ed u cation .

Th e m ean w ork p eriod w as 8.94 y ears an d 163 su bjects(47.9%) h ad a

m on thly in com e betw een on e m illion an d 1,990,000 w on .

2. Th e m ean level of total p hysical activity w as 7,919.37kcal/ w k . Th e

m ajority of th e total p h ysical activity w as occu p ation al p h ysical activity at

5,848.00kcal/ w k (73.8 %). Th e level of h ou seh old p hysical activity w as

638.02kcal/ w k (8.1%) an d th e lev el of leisu re-tim e p hysical activity w as

1,433.03kcal/ w k (18.1%).

3. Th e fiv e m ost frequ en t leisu re-tim e p hy sical activities w ere w alkin g to

an d from w ork, w alkin g for p leasu re, h ealth clu b exercise, m ou ntain

clim bin g an d h om e exercise. Of three leisu re-tim e p hysical activities;

calisth enics an d con d itionin g exercise, sp orts exercise, an d w alkin g an d

m iscellan eou s activities, w alkin g an d m iscellan eou s activities w ere th e m ost

fr equ ent .

4 . Usin g 2,000kcal/ w k as a base for categorizin g leisu re-tim e p hysical

activity as activ e or in active, it w as fou n d th at th ere w ere 77

su bjects (22.6%) in th e active grou p an d 236 su bjects(77.4 %) in th e in active

grou p . Su bjects in th eir thirties h ad a low er lev el of leisu re-tim e p 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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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th an su bjects in oth er age grou p s(F=2.832, p〈.01), an d m en h ad a

high er level of leisu re-tim e p hysical activity th an w om en (t=6.478, p =.000).

5.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 (r=.436, p =.000) an d p erceived h ealth

statu s(r=.342, p =.000) w ere p ositively related to leisu re-tim e p h ysical activity .

6. Occu p ation al p hysical activity w as p ositively related to leisu re-tim e

p hy sical activity (r= .223, p =.000).

7. Sm okers an d ex-sm okers h ad a h igh er lev el of leisu re-tim e p h ysical

activity th an th ose w h o h ad n ev er sm ok ed (F=6.783, p =.001), b ecau se th ere

w ere m ore m en th an w om en in th e sm ok er an d ex-sm oker grou p s

(x2 =160.922, p =.000). Th ose in th e ov erw eight an d obese grou p s h ad h igh er

lev els of leisu r e-tim e p h ysical activity th an th ose in th e n orm al w eight

grou p (F=13.649, p =.000), bu t th ose in th e n orm al w eight grou p h ad a

high er lev el of leisu re-tim e p h ysical activity th an th ose in th e low -w eight

an d ov erw eight grou p s in w om en (F=3.472, p =.035).

8. Peer grou p (r= .173, p =.000) an d fam ily su p p ort (r= .144, p =.000) for

exercise beh avior w ere p ositively related to leisu r e-tim e p h ysical activity .

Th ose w h o p articip ated in clu b activities h ad a h igh er lev el of leisu re-tim e

p hy sical activity th an th ose w h o d id n ot (t=6.870, p =.001). Th ose w h o h ad

w ork-site h ealth clu b s h ad a high er lev el of leisu re-tim e p h ysical activity

th an th ose w h o h ad n ot (t=-1.977, p =.049).

9. Th e resu lt of step w ise m u ltip le regression sh ow ed th at of nin e

v ariables related to leisu re-tim e p h ysical activity, five w ere significant in

p red ictin g leisu re-tim e p h ysical activity . Th ese w ere p h ysical activity

self-efficacy, BMI, p erceiv ed h ealth statu s, h avin g clu bs or n ot an d sex, an d

th ese fiv e factors accou n ted for 30.2 % of leisu re-tim e p hy sical activity in

office w 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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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 sion, th is stu d y su ggested th at in ord er to incr ease p hysical

activity in office w ork er s, p h ysical activity p rom otion str ategies sh ou ld b e

establish ed accord in g to age an d sex esp ecially for th ose w h o are in th eir

thirties an d for w om en . It also revealed th at n u rsin g strategies an d

interv ention p rogram s w ith office w orkers sh ou ld in clu d e stren gth enin g

interaction an d su p p ort throu gh p eer grou p s an d fam ily, d ev elop in g clu b

activities, facilitatin g p hysical activity environm en t at w ork-sites an d

increasin g p hysical activity self-efficacy .

Key w ord s : office w orkers, p hysical activity, leisu re-tim e p hysical activity,

relatin 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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