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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personal and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associated with physical activity and 
sedentary behavior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thods: Cross-sectional self-reported data were collected from a conveniently 
clustering sample population of 1538 grade 5 to 6 students attending 19 elementary schools in Seoul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 
province.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Chi-square 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significant factors that were associated with schoolchildren's physical activity were gender, father's job, social support 
for physical activity, friend support, participation in school physical education class. Father's education level, mother's job, family 
functioning and urban resident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V viewing and gender, age, BMI(obesity), mother's job, family 
functioning and urban resident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laying computer games among elementary schoolchildren. These results 
showed that physical activity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was most associated with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and sedentary 
behavior among school students was most associated with personal and family environment factors. Conclusion: Health care providers 
should develop interventions to improve these family and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to increase physical activity levels and to decrease 
sedentary behavior among elementary school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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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20~30년 동안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의 급속한 

증가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건강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

여 우선순위가 높은 공중보건문제로 간주되고 있으며

(Ebbeling 등, 2002),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비만 유병률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박영신 등, 2004).
아동 ․청소년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은 유전적 요인, 고

열량 식품 소비 증가와 신체활동 부족 및 좌식생활로 인한 

에너지 소비 감소, 신체활동을 감소시키는 사회적, 환경적 

변화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Johnson-Taylor와 Everhart, 
2006). 특히 신체활동은 식이섭취와 함께 아동의 에너지 균

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로, 신체활동 부족과 과도한 좌식

생활이 개선 가능한 아동 비만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됨에 

따라(Ebbeling 등, 2002; Johnson-Taylor와 Everhart, 2006), 아
동의 신체활동량은 증가시키고 좌식생활은 감소시키는 노

력이 비만과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로는 

비만 예방 외에도 심혈관질환, 뇌졸중, 제2형 당뇨병 및 암 

등의 만성질환 발생 위험을 감소시켜주며, 우울증 및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uman, 2004; 
Guthold 등, 2010). 또한 아동 및 청소년기의 활동적인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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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적절한 골강도를 획득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하고, 
정상적인 골격발달에 기여하며, 아동 초기에 형성된 신체

활동 습관은 성인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Dietz, 1998).
신체활동이 아동의 비만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최근에

는 신체활동을 대체하는 좌식생활 습관을 더 중요한 비만 

위험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TV 시청, 
컴퓨터게임 사용, 비디오 시청 등을 좌식생활의 주요 지표

로 사용하고 있다(Guthold 등, 2010; Van Der Horst 등, 2007). 
좌식생활은 신체활동량이 일정 수준 보다 적은 신체활동 

부족(physical inactivity)이며, 낮은 에너지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독특한 하나의 행위이므로 신체활동과 다르게 조사하

여야 한다(Biddle 등, 2003). Guthold 등(2010)은 34개국 

13~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과 좌식생활을 조사한 

Global School-based Student Health Survey(GSHS)에서 남학

생의 23.8%, 여학생의 15.4%만이 신체활동 권장량(중등도 

및 고강도 신체활동을 하루 6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을 충족하였으며, 하루에 3시간 이상의 좌식활동은 남학생

이 32.7%, 여학생이 34.5%로 신체활동 수준은 낮고 좌식생

활은 높은 것으로 확인하고, 학생의 신체활동 증진과 좌식

생활 예방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
아동의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고 좌식생활을 줄이기 위

해서는 신체활동과 좌식생활 수준 및 관련 요인을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하며, 신체활동은 아동에서 청소년기로 연령

이 증가하면서 감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Kimm 등, 2002),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아동초기부터 신체활동을 증가시키

고 좌식생활 습관을 예방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의 신체활동과 좌식생활 수준 및 관련 요인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는 드물었으므로, 국외의 아동 및 청소년

의 신체활동과 좌식생활 관련 요인을 조사한 문헌을 고찰

하였다. 신체활동과 좌식생활은 개인적 요인, 사회경제적,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Heitzler 
등, 2006; Nilsson 등, 2009), 신체활동과 좌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차이가 있다(Gordon-larsen 등, 2000). Van 
Der Horst 등(2007)은 1999년에서 2005년까지 신체활동과 

좌식생활의 관련 요인을 연구한 논문 분석을 통해, 신체활

동은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지지, 가족영향, 친구

지지 및 체육수업이 관련이 있었고, 좌식생활은 성별, BMI, 
부모교육 및 사회경제적 상태, TV 시청, 거주 지역 등과 관

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효과적인 중재 개발을 위

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내 몇몇 연구

에서 신체활동과 좌식생활은 과체중 및 비만(강희태 등, 
2006; 김미숙 등, 2008; 백설향, 2008), 가족환경, 거주 지역

(이진훈과 김기학, 2006)등이 관련이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동의 

비만 예방과 만성질환 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

체활동을 증가시키고 좌식생활 습관을 예방하는 중재 전략

이 필요하나,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신체활동 및 좌식생활

의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신체활동 및 좌식생활 수준을 

확인하고 신체활동 및 좌식생활 수준과 관련된 요인을 파

악하여 아동의 비만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중

재 개발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신체활동 및 좌식생활 수

준을 확인하고, 신체활동 및 좌식생활 수준과 관련된 요인

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의 신체활동 및 좌식생활 수준을 확인한다.
2) 초등학생의 개인적 요인과 신체활동 및 좌식생활 수준

과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3) 초등학생의 환경적 요인(가정 및 사회적 환경)과 신체

활동 및 좌식생활 수준과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4) 초등학생의 신체활동 및 좌식생활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 5, 6학년 초등학생의 신체활동과 

좌식생활 수준을 확인하고, 신체활동 및 좌식생활과 관련된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단면조사 연구이다.

2. 연구 상  표집방법

연구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소재의 국공립 초

등학교 5, 6학년 학생 1,583명이다. 표집방법은 먼저 서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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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시 소재 10개 학교와 경기도 소재 9개 학교를 임의표집

한 후에 한 학교당 2~3학급을 5학년과 6학년이 모두 포함

되도록 임의표집한 후 해당 학급 학생 전수를 표본으로 추

출하는 집락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미국 CDC의 2007 YRBSQ(Youth Risk Behavior Survey 
Questionnaires)의 중등도 및 고강도 신체활동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숨이 차거나 심장 박동이 빨

라지는 운동이나 활동을 하루에 60분 이상 한 날은 며칠 입

니까?”에 대해 0일에서 7일까지 신체활동일수로 측정하였

으며, 하루 동안 운동이나 신체활동에 참여한 축적된 시간

이 60분 이상인 날에 대해서만 답하도록 하였다. 신체활동 

수준은 미국 CDC의 YRBS와 WHO Global-based School 
Health Survey(GSHS)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활동 수준

에 대해 ‘중등도 및 고강도 신체활동을 하루 총 60분 이상 

일주일에 최소한 5일 이상’ 실천하도록 한 지침을 적용하

여 5일 이상과 5일미만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Eaton 등, 
2006; Guthold 등, 2010; Janssen 등, 2005).

2) 좌식생활(sedentary behavior)

미국 CDC의 2007 YRBSQ의 좌식생활을 측정하는 문항으

로, 지난 일주일 동안 주중 TV 시청 시간, 주중 컴퓨터게임 

사용 시간에 대해 각각 0시간, 1시간미만, 1시간, 2시간, 3시
간, 4시간이상의 등간척도로 측정하였다. 좌식생활 기준은 

미국 CDC의 YRBS와 WHO의 GSHS에서 TV 시청이나 컴퓨

터게임 사용 등의 좌식생활은 3시간미만으로 제한하도록 제

시한 기준에 따라 3시간이상과 3시간미만으로(Eaton 등, 
2006; Janssen 등, 2005), TV 시청과 컴퓨터게임 사용 시간 각

각의 분류기준은 미국 CDC의 2007 YRBS에서 제시한 분석 

기준과 Janssen 등(2005)의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각각 2시간

이상과 2시간초과, 1시간이하와 1시간 초과로 분류하였다.

3) 체질량지수

연구 대상이 속한 학교로부터 2008년 5월에서 6월초 사

이에 실시한 학생 건강평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누어 계산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에 대해 2007년 한국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

표의 성별, 연령별 체질량지수의 5에서 85백분위수 미만은 

정상체중, 85이상에서 95백분위수 미만은 과체중, 95백분

위수 이상이거나 백분위수와 관계없이 BMI가 25kg/㎡ 이
상은 비만으로 규정하였다.

4) 가족기능

Smilkstein(1978)이 개발한 가족기능도지수(Family APGAR)
로 측정하였다. 가족원들이 인지하는 가족의 일반적 기능인 

적응, 협력, 성장, 애정, 융화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5문항의 도구로 거의 그렇지 않다는 0점, 거의 그렇다는 2점
으로 하여 0~10점 범위를 가진다. 총 점수가 7~10점이면 가족

기능이 건강하고, 4~6점은 중등도의 기능상 어려움(보통)이 

있으며, 0~3점이면 가족기능에 심한 문제가 있음(역기능)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milkstein(197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6,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0이었다.

5) 사회  지지

사회적 지지는 선행연구에서 신체활동에 대한 사회적 영

향으로 보고된 내용을 문항으로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통하

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먼저 평소 자신과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게 한 

후, (1) 자신과 함께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지각, (2) 
운동을 격려해주는 사람에 대한 지각, (3) 운동기구를 사주

는 사람에 대한 지각, (4) 여가시간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지각의 4 문항에 대해 친한 사람의 이름을 적

도록 하였고, 친한 사람의 수를 점수화하여 평균점수를 기

준으로 3점 이하는 낮음, 4~5점은 중간, 6점 이상은 높음으

로 분류하였다. 예비조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8
이었으며 본 조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3이었다.

6) 친구 계

 Dubow와 U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평가 척도

를 이경주(1997)가 수정․보완한 사회적 지지 척도 15문항 

중 친구와의 관계를 묻는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전혀 그

렇지 않다’에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와의 인간관계가 원활하고 정서적 지원을 많

이 받음을 의미한다. 평균점수(19점) 이하는 친구관계가 나

쁨, 평균점수 이상은 친구관계가 좋은 것으로 분류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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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친구관계 신뢰도는 Cronbach's α=.91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먼저 학생 설문조사와 학생 건강평가 자료

를 수집할 수 있도록 임의로 선정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학교장의 허락

을 받은 후에 실시하였다.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여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으며, 연
구자가 직접 또는 보건교사와 담임교사가 선정된 학급의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함을 설명

한 후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자의 직접 방문조사를 허

락한 학교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직접 질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한 후 바로 수거하였으며,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의 협

조를 받아 우편으로도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8년 7월 7일부터 2008년 7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학생의 신체계측(신장과 체중) 자료는 담임

교사 및 보건교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총 1,720부를 배부

하여 1,657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96.3%), 무응답 항목이 

많은 74부를 제외하고 1,58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신체활동과 좌식생활의 분

포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

하였다. 대상자의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과 신체활동 

및 좌식생활의 관계는 χ2-test를 실시하였다. 신체활동과 좌

식생활의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χ2-test에서 통계학적

으로 의미 있는(p<.05) 변수를 선택하여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개인  특성, 신체활동  좌식생활 수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성별, 학년, 연령, 체질량지수

(BMI)를 조사한 결과, 성별은 남자가 49.9%, 여자가 50.1%

이었으며, 5학년은 45.9%, 6학년은 54.1%이었다. 연령은 11
세가 48.9%로 가장 많았으며, 12세는 34.2%, 10세는 16.9% 
순이었다. 체질량지수는 정상체중은 80.8%, 과체중은 

11.6%, 비만은 7.6%의 분포를 보였으며, 체질량지수의 평

균은 19.30(표준편차 ±3.45), 범위는12.24~38.77이었다.
대상자의 신체활동 수준은 일주일 동안 하루에 총 60분 

이상의 중등도 및 고강도 신체활동을 5일 이상 실천한 학생

은 21.0%이었으며, 5일 미만인 학생(79.0%) 중에서 하루에 

총 60분 이상의 신체활동을 한 날이 없는 학생은 20.8%, 대
상 학생의 일주일 동안 평균 신체활동일은 약 2.6일이었다.

좌식생활은 TV 시청과 컴퓨터게임 사용 시간을 각각 조

사하였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주중에 TV를 시청한 시간이 

하루 2시간 이하인 학생은 67.0%, 2시간 초과하는 학생은 

33.0%이었으며, 주중 평균 TV 시청 시간은 2시간이었다. 
주중에 컴퓨터게임을 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 이하인 학

생은 61.0%, 1시간 초과하는 학생은 39.0%이었고, 주중 평

균 컴퓨터게임 사용 시간은 약 1.5시간이었다. TV 시청과 

컴퓨터게임 사용 시간을 합한 좌식생활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미만인 학생은 42.8%, 3시간 이상인 학생은 57.2%였

으며, 주중 평균 좌식생활 시간은 약 3.5시간이었다<표 1>.

2. 개인  요인과 신체활동  좌식생활의 련성

개인적 요인에 따른 신체활동은 성별, 학년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하루 총 60분 이상 5일이상의 중등도 및 고강도 

신체활동 실천은 남자가 29.8%로 여자의 12.1%보다 높았으며

(p<.0001), 6학년이 23.3%로 5학년의 18.1%보다 높았다(p=.013).
개인적 특성과 좌식생활의 관계에서 TV 시청 시간은 성

별, 연령, 학년, 체질량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컴퓨터게임 사용 시간은 성별, 연령, 학년, 체질량지수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중 컴퓨터게임을 1시
간 초과하여 사용하는 학생은 남자가 46.6%로 여자의 

31.6%보다 높았으며(p<.0001), 연령이 10세(34.1%)와 11세
(36.6%)에 비해 12세인 학생(44.9%)이 컴퓨터게임을 1시간 

초과하여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p=.002). 또한 5학년

(33.1%)보다 6학년에서(44.1%)(p<.0001), 정상체중(37.9%) 
및 과체중(39.3%)보다 비만(46.1%)인 학생(p=.022)이 컴퓨

터게임을 하루 1시간 초과하여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 TV 시청과 컴퓨터게임 사용 시간을 합한 좌식생활

의 경우에도 성별,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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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신체활동 TV 시청 시간 컴퓨터게임 사용 시간 좌식생활†

5일 미만 5일 이상 2시간이하 2시간초과 1시간이하 1시간초과 3시간미만 3시간이상

성별
남자
여자

548(70.2)
689(87.9)

233(29.8)
 95(12.1)

515(65.4)
536(68.2)

267(34.1)
250(31.8)

417(53.4)
542(68.4)

364(46.6)
250(31.6)

295(37.4)
382(48.2)

494(62.6)
411(51.8)

χ2=73.062*** χ2=0.866 χ2=36.725*** χ2=15.201***

연령
10세
11세
12세

216(81.5)
608(79.4)
413(77.3)

 49(18.5)
158(20.6)
121(22.7)

186(70.4)
520(67.9)
345(64.1)

 78(29.6)
246(32.1)
193(35.9)

174(65.9)
488(63.4)
297(55.1)

 90(34.1)
282(36.6)
242(44.9)

127(47.7)
330(42.6)
220(40.6)

139(52.3)
444(57.4)
322(59.4)

χ2=1.958 χ2=3.707 χ2=12.379** χ2=8.746

학년
5학년
6학년

587(81.9)
650(76.7)

130(18.1)
198(23.3)

495(69.0)
556(65.3)

222(31.0)
295(34.7)

484(66.9)
475(55.9)

239(33.1)
375(44.1)

341(47.01)
336(39.3)

385(53.0)
520(60.7)

χ2=6.074* χ2=2.249 χ2=20.086*** χ2=9.244**

<표 1> 상자의 개인  특성, 신체활동  좌식생활 수
n=1,583

특성 구분 빈도(%) 평균±표준편차

개인적 특성

성별 남
여

790(49.9)
793(50.1)

학년 5학년
6학년

727(45.9)
856(54.1)

연령 10세
11세
12세

267(16.9)
774(48.9)
542(34.2)

체질량지수(BMI) 정상
과체중
비만

1279(80.8)
184(11.6)
120( 7.6)

19.30±3.45
(12.24-38.77) 

신체활동

하루 60분 이상의 신체활동일
(per week)

5일 미만
5일 이상

1237(79.0)
 328(21.0)

2.55±2.12

좌식생활

주중 하루 TV 시청 시간
(per weekday)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1051(67.0)
 517(33.0)

2.00±1.45

주중 하루 컴퓨터게임 사용 시간
(per weekday)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959(61.0)
614(39.0)

1.48±1.29

좌식생활*
(per weekday)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677(42.8)
905(57.2)

3.46±2.29

* 좌식생활: TV 시청과 컴퓨터게임 사용 시간

** 무응답 제외

<표 2> 개인  요인에 따른 신체활동과 좌식생활 수 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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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신체활동 TV 시청 시간 컴퓨터게임 사용 시간 좌식생활†

5일 미만 5일 이상 2시간이하 2시간초과 1시간이하 1시간초과 3시간미만 3시간이상

체질량
지수

정상
과체중
비만

999(79.0)
150(82.4)
 88(74.0)

265(21.0)
 32(17.6)
 31(26.0)

855(67.3)
125(68.3)
 71(61.7)

415(32.7)
 58(31.7)
 44(38.3)

790(62.1)
111(60.7)
 58(71.9)

482(37.9)
 72(39.3)
 60(46.1)

555(43.4)
 78(42.4)
 44(37.0)

724(56.6)
106(57.6)
 75(63.0)

χ2=3.115 χ2=1.641 χ2=7.623* χ2=1.846

 환경적 요인
신체활동

5일 미만 5일 이상

가
정
환
경

아버지 교육수준 중졸
고졸
대졸이상

34(81.0)
352(78.0)
792(79.2)

8(19.0)
99(22.0)

208(20.8)
χ2=0.357

어머니 교육수준 중졸
고졸
대졸이상

43(78.2)
484(80.0)
661(78.1)

12(21.8)
121(20.0)
185(21.9)

χ2=0.756
아버지 직업 기능/노무직

판매서비스직
사무직
전문관리직

187(73.6)
207(75.8)
534(83.0)
247(77.2)

67(26.4)
66(24.2)

109(17.0)
73(22.8)

χ2=12.992**
어머니 직업 주부

기능/노무직
판매서비스직
사무직
전문관리직

552(79.2)
56(78.9)

221(75.9)
193(78.8)
194(81.9)

145(28.0)
15(21.1)
70(24.2)
52(21.2)
43(18.1)

χ2=2.811

가족기능 역기능
보통
건강기능

92(76.7)
279(81.6)
864(78.5)

28(23.3)
63(18.4)

236(21.5)
χ2=1.902

* p<.05, ** p<.01, *** p<.001
†좌식생활: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 사용시간

3. 환경  요인과 신체활동의 계

가정환경에 따른 신체활동은 아버지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직(17.0%)에 비해 판

매서비스직(24.2%), 기능/노무직(26.4%)인 학생의 신체활동

일이 5일 이상인 비율이 더 높았다(p=.005).
사회적 환경에 따른 신체활동수준은 사회적 지지, 친구

관계, 체육수업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신

체활동수준은 신체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정도가 낮은 

경우(11.9%)에 비해 보통(23.5%)이거나 높은(24.2%) 경우 

하루 총 60분 이상의 신체활동을 5일 이상 실천하는 비율

이 더 높았다(p<.0001). 또한 친구관계가 나쁜 학생(17.7%)
에 비해 좋은(25.1%) 학생(p<.0001), 학교에서 체육수업참여

일이 3일 미만(11.4%)에 비해 3일 이상(25.8%)인 학생

(p<.0001)이 신체활동을 5일 이상 실천하는 비율이 유의하

게 더 높았다<표 3>.

<표 3> 환경  요인에 따른 신체활동 수 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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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적 요인
신체활동

5일 미만 5일 이상

사
회
적

환
경

사회적 지지 낮음
중간
높음

339(88.1)
560(76.5)
336(75.8)

46(11.9)
172(23.5)
107(24.2)

χ2=24.540***

친구관계 나쁨
좋음

727(82.3)
509(74.9)

156(17.7)
171(25.1)

χ2=12.544***
체육수업일 3일 미만

3일 이상
667(83.6)

54.5(74.2)
131(11.4)
189(25.8)

χ2=19.829***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606(77.5)
631(80.6)

176(22.5)
152(19.4)

χ2=2.078
 
** p<.01, *** p<.001

4. 환경  요인과 좌식생활의 련성

가정환경 특성과 좌식생활의 관계에서 TV 시청과 컴퓨

터게임 사용 시간 모두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 직업, 가족

기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V를 하루 2시간 초과하여 시청하는 학생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29.3%)에 비해 고졸(39.8%)인 경우

(p=.005), 어머니 교육수준이 대졸이상(28.6%)에 비해 중졸

(42.9%)인 경우(p=.001) 더 많았다. 또한 아버지 직업이 사

무직(28.5%)인 경우에 비해 기능/노무직(38.8%)과 판매서비

스직(38.2%)인 경우(p=.003), 어머니 직업이 사무직(27.9%), 
전문/관리직(29.7%) 및 주부(30.3%)인 경우에 비해 기능/노
무직(34.7%), 판매서비스직인(44.5%) 경우(p<.0001) TV를 2
시간 초과하여 시청하는 학생이 더 많았다. 가족기능에서

는 건강한 가족기능(29.6%)에 비해 역기능(47.9%)이나 보통

기능(38.6%)으로 인식한 학생(p<.0001)에서 TV를 2시간 초

과하여 시청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컴퓨터게임 사용 시간이 하루 1시간 초과하는 학생의 비

율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34.7%)에 비해 고졸

(46.6%), 중졸(54.8%)인 경우(p<.0001), 어머니의 교육수준

이 대졸이상(35.0%)에 비해 고졸(56.3%), 중졸(50.9%)인 경

우(p=.001) 더 높았다. 또한 아버지 직업이 사무직, 전문/관
리직에 비해 기능/노무직, 판매서비스직인 경우(p<.0001), 
어머니의 직업이 전문/관리직, 주부, 사무직에 비해 기능/

노무직, 판매서비스직인 경우(p<.0001)에 컴퓨터게임을 하

루 1시간 초과하여 사용하는 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가
족기능에서는 건강한 가족기능(34.2%)에 비해 역기능

(44.9%)이나 보통기능(52.6%)으로 인식한 학생(p<.0001)이 

컴퓨터게임을 하루에 1시간 초과하여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표 4>.
사회적 환경과 좌식생활의 관계에서 TV 시청 시간은 친

구관계, 체육수업일, 거주 지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며, 컴퓨터게임 사용 시간은 친구관계, 거주 지역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TV 시청 시간이 하루 2시간 초과하는 학

생의 비율은 친구관계가 좋은 학생(29.1%)에 비해 나쁜 학

생(36.0%)에서(p=.005), 학교 체육수업참여일이 3일 미만보

다 3일 이상인 학생(p=.022)에서 더 높았으며, 서울의 대도

시에 거주하는 학생(37.1%)이 경기도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28.9%)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p=.001). 컴퓨터게임

을 하루 1시간 초과하여 사용하는 학생의 비율은 친구관계

가 좋은 학생(35.7%)에 비해 나쁜 학생(41.6%)에서(p=.019), 
경기도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32.8%)보다 서울의 대도

시에 거주하는 학생(45.3%)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p<.0001) 
<표 4>.

TV 시청과 컴퓨터게임 사용 시간을 합한 좌식생활 시간

은 부모 교육수준과 직업, 가족기능, 친구관계, 거주지역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하루 3시간 이상 좌식생활로 보내

는 학생의 비율은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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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환경  요인에 따른 좌식생활 수 의 계

 환경적 요인
TV시청 시간 컴퓨터게임 사용 시간 좌식생활†

2시간이하 2시간초과 1시간이하 1시간초과 3시간미만 3시간이상

가
정
환
경

아버지 
교육수준

중졸
고졸
대졸이상

 30(69.8)
272(60.2)
706(70.7)

 13(30.2)
180(39.8)
293(29.3)

 19(45.2)
242(53.4)
656(65.3)

 23(54.8)
211(46.6)
348(34.7)

 14(32.6)
145(31.9)
491(48.6)

 29(67.4)
310(68.1)
519(51.4)

χ2=15.720*** χ2=23.285*** χ2=37.875***

어머니 
교육수준

중졸
고졸
대졸이상

 32(56.1)
381(62.8)
603(71.4)

 24(42.9)
226(37.2)
242(28.6)

 27(49.1)
343(37.2)
552(65.0)

 28(50.9)
266(56.3)
297(35.0)

 17(30.4)
217(35.5)
421(49.3)

 39(69.6)
395(64.5)
433(50.7)

χ2=14.636** χ2=14.631** χ2=31.668***

아버지 
직업

기능/노무직
판매서비스직
사무직
전문관리직

156(61.2)
170(61.8)
461(71.5)
221(69.3)

 99(38.8)
105(38.2)
184(28.5)
 98(30.7)

133(52.2)
155(56.2)
425(65.7)
212(66.0)

122(47.8)
121(43.8)
222(34.3)
109(34.0)

 81(31.5)
106(38.1)
317(48.8)
151(46.7)

176(68.5)
172(61.9)
332(51.2)
172(53.3)

χ2=13.789** χ2=20.331*** χ2=27.670***

어머니
직업

주부
기능/노무직
판매서비스직
사무직
전문관리직

486(69.7)
 47(65.3)
161(55.5)
178(72.1)
168(70.3)

211(30.3)
 25(34.7)
129(44.5)
 69(27.9)
 71(29.7)

446(64.0)
 41(56.9)
145(49.8)
153(61.7)
163(67.6)

251(36.0)
 31(43.1)
146(50.2)
 95(38.3)
 78(32.4)

317(45.1)
 24(33.3)
 94(32.1)
112(45.0)
122(50.6)

386(54.9)
 48(66.7)
199(67.9)
137(55.0)
119(49.4)

χ2=23.821*** χ2=22.908*** χ2=24.798***

가족기능 역기능
보통
건강한 기능

 62(52.1)
213(61.4)
774(70.4)

 57(47.9)
134(38.6)
325(29.6)

 65(55.1)
164(47.4)
728(65.8)

 53(44.9)
182(52.6)
378(34.2)

 40(33.3)
122(34.9)
202(45.1)

 80(66.7)
228(65.1)
594(53.6)

χ2=22.748*** χ2=39.436*** χ2=19.666***

사
회
적

환
경

사회적 
지지

낮음
중간
높음

255(66.4)
244(66.6)
305(68.2)

129(33.6)
244(33.3)
142(31.8)

226(58.9)
446(60.4)
285(63.8)

384(41.1)
738(39.6)
447(36.2)

164(42.3)
310(41.8)
202(45.1)

224(57.7)
431(58.2)
246(54.9)

χ2=0.404(.817) χ2=2.272 χ2=1.282

친구관계 나쁨
좋음

564(64.0)
486(70.9)

317(36.0)
199(29.1)

518(58.4)
440(64.3)

369(41.6)
244(35.7)

360(40.3)
317(46.1)

533(59.7)
370(53.9)

χ2=8.068** χ2=5.548* χ2=5.152*

체육
수업일

3일 미만
3일 이상

560(70.0)
474(64.3)

240(30.0)
262(35.7)

496(61.7)
448(60.7)

308(38.3)
289(39.3)

360(44.6)
317(46.1)

447(55.4)
436(58.8)

χ2=5.208* χ2=0.097 χ2=1.875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494(62.9)
557(71.1)

291(37.1)
226(28.9)

430(54.7)
529(67.2)

356(45.3)
258(32.8)

286(36.2)
391(49.4)

504(63.8)
401(50.6)

χ2=11.578** χ2=25.338*** 28.005***

* p<.05, ** p<.01, *** p<.001
†좌식생활: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 사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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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중졸, 고졸이며, 부모의 직업이 사무직, 전문/관리직에 

비해 판매서비스직이며, 건강한 가족보다 역기능 가족으로 

인식하고, 친구관계가 좋으며 서울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더 높았다.

5. 신체활동  좌식생활 련 요인

신체활동과 좌식생활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변

량 분석에서 유의하였던 요인을 추출하여 단계별 다중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명목변수는 가변수 처리

하였고 연령과 학년은 상관성이 높은 변수이므로 연령만 

포함하였다. 좌식생활의 경우 TV 시청과 컴퓨터게임 사용 

시간, 그리고 TV 시청과 컴퓨터게임 사용 시간을 합한 좌

식생활 시간에 대해 각각 분석하였다.

1) 신체활동 련 요인

신체활동 관련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인 성별, 가정환경 

요인인 아버지 직업, 사회적 환경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친구관계, 체육수업일이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하루 60분이상의 신체활동을 5일 이상 실천할 가능성은 

여자에 비해 남자에서(OR=3.113, p<.0001), 신체활동에 대

한 사회적 지지가 낮은 학생에 비해 보통이거나(OR=1.867, 
p<.0001), 높은 학생이(OR=2.09배, p<.0001) 더 높았으며, 친
구관계가 좋으며(OR=1.567, p=.003), 학교 체육수업일이 3
일이상인 학생이(OR=1.773, p<.0001) 더 높았다.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관리직에 비해 기능/노무직인 학생은(OR=.614, 
p=.018) 신체활동을 5일 이상 실천할 가능성이 더 낮았다. 
이들 신체활동 관련 변수의 설명력은 14.8%였다<표 5>. 

<표 5> 신체활동 련 요인

변 수
신체활동(5일미만 vs. 5일이상)

Odds ratio 95%CI†

성 여자
남자

1.000
3.113 2.330-4.161***

연령 10세
11세
12세

1.000
1.227
1.283

.825-1.824

.843-1.952

아버지 직업 전문/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기능/노무직

1.000
1.233
1.065
.614

.847-1.930

.697-1.586

.458-.929*

사회적 지지 낮음
중간
높음

1.000
1.867
2.090

1.255-2.780**
1.352-3.229**

친구관계 나쁨
좋음

1.000
1.567 1.182-2.078**

체육수업일 3일미만
3일이상

1.000
1.773 1.341-2.346***

모델적합도 -2log likelihood: 1357.276, Chi2=132.342(p<.0001), R2=.148

* p<.05, ** p<.01, *** p<.001, †95% Confidence Interval

2) 좌식생활 련 요인

좌식생활에서 TV 시청 관련 요인으로는 가정환경 요인

인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직업, 가족기능, 사회적 환경

요인으로 거주 지역이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TV 시청 시간이 하루에 2시간 초과할 가능성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에 비해 고졸이며(OR=1.396, p=.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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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직업이 주부에 비해 판매서비스직이며(OR=1.828, 
p<.0001), 건강한 가족기능에 비해 보통기능이나(OR=1.424, 
p=.010), 역기능으로 인식하는 학생이(OR=1.965, p=.002) 더 

높았으며, 경기도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에 비해 서울 

대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TV를 2시간 초과하여 시청할 가

능성(OR=1.367, p=.007)이 더 높았다. 이들 TV 시청 관련 변

수의 설명력은 5.9%였다<표 6>.

컴퓨터게임 사용 관련 요인으로는 개인적 요인인 성별, 
연령, 체질량지수, 가정환경 요인으로 아버지 교육수준, 어
머니 직업, 가족기능, 사회적 환경 요인으로 거주 지역이 유

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컴퓨터게임 사용이 하루에 1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은 여자에 비해 남자이며(OR=1.869, p<.0001), 
연령이 10세에 비해 12세이며(OR=1.563, p=.009), 체질량지

수가 정상체중에 비해 비만(OR=1.572, p=.031)인 학생이 더 

높았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에 비해 고졸이

며(OR=1.434, p=.004), 어머니의 직업이 주부에 비해 판매서

비스직이며(OR=1.698, p<.0001), 건강한 가족기능에 비해 보

통기능이나(OR=2.114, p<.0001), 역기능으로 인식하는 학생

(OR=1.553, p=.049)이 더 높았으며, 경기도 중소도시에 거주

하는 학생에 비해 서울의 대도시에 거주하는(OR=1.519, 
p<.0001) 학생이 더 높았다. 이들 컴퓨터게임 사용 관련 변

수의 설명력은 11.9%였다.<표 6>.

<표 6> 좌식생활 련 요인

변 수

TV 시청 시간
(2시간이하 vs. 2시간초과)

컴퓨터게임 시간
(1시간이하 vs. 1시간초과)

좌식생활‡

(3시간미만 vs. 3시간이상)
Odds ratio 95%CI† Odds ratio 95%CI Odds ratio 95%CI

성 여자
남자

1.000
1.151 .918-1.443

1.000
1.869 1.497-2.334***

1.000
1.632 1.284-2.076***

연령 10세
11세
12세

1.000
1.145
1.287

.824-1.590

.913-1.813

1.000
1.182
1.563

.855-1.633
1.115-2.190**

1.000
1.218
1.559

.852-1.741
1.078-2.254*

BMI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824
1.369

.575-1.183

.902-2.078

1.000
.923
1.572

.653-1.304
1.043-2.368*

.914
1.346

.629-1.329

.877-2.067

아버지 
교육수준

대졸이상
고졸
중졸

1.000
1.396
.715

1.095-1.795**
.364-1.553

1.000
1.434
1.629

1.123-1.831**
.832-3.186

1.000
1.303
1.961

1.004-1.692*
.465-1.981

어머니 직업 주부
전문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기능/노무직

1.000
1.001
.837

1.828
1.118

.715-1.401

.597-1.173
 1.356-2.464***

.654-1.911

1.000
.889
1.107
1.698
1.020

.637-1.240

.806-1.522
 1.258-2.291**

.599-1.737

1.000
.928
.942

1.824
1.012

.645-1.335

.682-1.340
 1.335-2.493***

.572-1.788

가족기능 건강기능
보통기능
역기능

1.000
1.424
1.965

1.089-1.863*
1.283-3.004**

1.000
2.114
1.553

 1.624-2.753***
1.002-2.407*

1.000
1.980
2.345

1.504-2.607***
1.507-3.646**

거주 지역 경기도
서울특별시

1.000
1.367 1.088-1.718**

1.000
1.519 1.215-1.893***

1.000
1.641 1.288-2.090***

모델적합도
-2log likelihood: 1786.821, 

Chi2=63.117(p<.0001)
R2=.059

-2log likelihood: 1833.707, 
Chi2=135.301(p<.0001)

R2=.119

-2log likelihood: 1638.311, 
Chi2=109.761(p<.0001)

R2=.103

* p<.05, ** p<.01, *** p<.001, †95% Confidence Interval
‡좌식생활: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 사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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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시청과 컴퓨터 게임 사용 시간을 합한 좌식생활은 

성별, 연령,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직업, 가족기능, 거주 

지역이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좌식생활이 하루 3시간 

이상일 가능성은 남자이며(OR=1.632, p<.0001), 연령이 10
세에 비해 12세(OR=1.559, p=.018),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

졸이상에 비해 고졸(OR=1.303, p=.047), 어머니의 직업이 주

부에 비해 판매서비스직(OR=1.824, p<.0001), 가족기능이 

건강한 가족에 비해 보통이거나(OR=1.980, p<.0001), 역기

능 가족(OR=2.345, p<.0001), 경기도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보다 서울 대도시에 거주하는(OR=1.641, p<.0001) 학생

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들 좌식생활 관련 변수의 설명력

은 10.3%였다<표 6>.

Ⅳ. 논의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신체활동 및 좌식생활 수준을 확

인하고 신체활동 및 좌식생활과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비만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 개발에 필요한 근
거자료를 제시하고자 시행하였다.

먼저 초등학생의 신체활동 수준을 보면, 하루 60분 이상

의 축적된 중등도 및 고강도 신체활동을 일주일에 5일 이

상 실천하는 학생은 21.0%(평균 2.6일)이었으며, TV 시청과 

컴퓨터게임 사용 등의 좌식생활이 하루에 3시간 이상인 학

생은 57.2%, TV 시청 시간이 2시간 초과하는 학생은 33.0%, 
컴퓨터게임 사용 시간이 1시간 초과하는 학생은 39.0%이었

다. 본 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체활동 수준을 조사한 

Janssen 등(2005)의 연구에서는 34개 선진국의 10~16세 아

동․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19.3%에서 49.5%였으며, 
하루 3시간 이상 TV를 시청하는 비율은 24.0%에서 62.0%, 
2시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15.7%에서 47.9%였

다. 본 연구의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의 신체활동 수준은 

선진국 아동․청소년에 비해 연령은 더 적음에도 불구하

고 신체활동 실천율은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 TV 시청 시

간은 선진국 아동․청소년에 비해 적었으나, 컴퓨터게임 

사용 시간은 더 많았다. 
국내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체활동 

수준을 조사한 연구를 찾을 수 없어 비교하기 어려우나,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청소년 신체활동 조사 결과에

서 12~14세의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1회 30분이상 주 5
회 이상 실시)은 7.4%로 본 연구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으

며, 10~14세 아동․청소년의 주중 TV 시청은 1.9시간, 게임

이나 컴퓨터 사용은 1.3시간으로(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06) 본 연구결과와 거의 비슷하였다.
이상에서 대상자의 신체활동 수준은 선진국 아동에 비

해 낮은 수준이고, 컴퓨터게임 사용 시간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초등학생의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

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Health Plan 2010에는 초등

학생의 신체활동 실천 지침이 제시되지 않았는데 Health 
Plan 2020에는 초등학생의 성장발달에 적합한 신체활동 지

침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상자의 신체활동수준 관련 요인에는 개인적 요인인 

성별, 가정환경 요인인 아버지의 직업, 사회적 환경 요인으

로 신체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친구관계, 체육수업일이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으며, 개인적, 가정환경 요인보다 사

회적 환경 요인이 신체활동에는 더 중요한 요인이었다. 여
자에 비해 남자의 신체활동 수준이 더 높았는데, 남자가 여

자보다 일반적으로 더 활동적인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

(이진훈과 김기학, 2006; Guthold 등, 2010; Sallis 등, 2000; 
Van Der Horst 등, 2007)와 일치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이 전

문관리직, 사무직에 비해 기능/노무직인 학생의 신체활동 

수준이 더 낮았는데,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부모의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낮은 교육수준으로 비만 등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신체활동 수

준이 더 낮을 수 있다(Gordon-Larsen 등, 2000; Schmitz 등, 
2002).

많은 선행연구에서 신체활동은 BMI와 역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된 것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관련

이 없었으며, 이는 Van Der Horst 등(2007)이 신체활동과 좌

식생활의 관련 요인을 연구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
러한 결과는 자가보고형 질문지로 신체활동을 측정하여 신

체활동 수준이 과소평가 되었을 수 있으므로(Adamo 등, 
2009; Sallis와 Saelens, 2000), 추후 정확한 신체활동 측정과 

전향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고, 친구관계가 좋은 학생일수록 신체활동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를 지지하였다(이
진훈과 김기학, 2006; Sallis 등, 2000; Strauss 등, 2001;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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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Horst 등, 2007). 규칙적인 운동 및 신체활동에 대한 사

회적 지지는 친구와 가족구성원이 직접적인 신체활동 참여

를 통해 영향을 주거나, 역할모델 혹은 격려와 지지를 통해 

신체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Leatherdale과 Wong, 2008; 
Strauss 등, 2001). 학교에서의 체육수업참여일이 많은 학생

은 신체활동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선행 연구와 

일치하였다(Gordon-Larsen 등, 2000; Myers 등, 1996). 학교는 

다양한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

이므로 학교 정규 교과과정으로 시행하는 체육수업시간 참

여를 통하여 초등학생의 전반적인 신체활동 수준을 증진시

켜야 한다.
좌식생활은 신체활동과는 그 특성이 다르므로 관련 요

인도 다른데(Gordon-Larsen 등, 2000; Schmitz, 2002), 본 연

구 결과에서도 좌식생활 관련 요인은 신체활동과 차이가 

있었다. TV 시청은 가정환경 요인인 아버지 교육수준과 어

머니 직업, 가족기능, 사회적 환경 요인인 거주지역과 유의

하게 관련이 있었으며, 컴퓨터게임 사용은 개인적 요인인 

성별, 연령, 체질량지수, 가정환경 요인인 어머니 직업, 가
족기능, 사회적 환경 요인인 거주 지역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TV 시청은 성별, 연령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으나, 컴퓨

터게임 사용은 성별,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자에 비해 남자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컴퓨터게임 사용 

시간이 더 많았는데, 이는 다양한 인구집단의 아동 및 청소

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Leatherdale과 Wong, 2008). TV 시청은 13세를 기점으로 해

서 13세 이전에는 연령과 긍정적 상관이 있으나 13세 이후

에는 역 상관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Gorley 등, 2004).
TV 시청 등의 좌식생활은 과체중 및 비만 발생과 긍정

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강희태 등, 2006; 
Janssen 등, 2005; Leatherdale과 Wong, 2008),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게임 사용 시간은 BMI와 관련이 있었으나, TV 시청

은 관련이 없었다. 이는 본 연구대상이 선진국 아동과는 다

르게, TV 시청은 적게 하고 컴퓨터게임 사용 시간은 더 많

은 것으로 확인되었듯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좌식생활 지

표로 컴퓨터게임 사용이 더 적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

과일 수 있다. TV 시청 등에만 초점을 둔 좌식생활의 측정

은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컴퓨터게임 사

용, 인터넷 서핑 등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특성에 맞는 다양

한 좌식생활 지표 개발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신체활동은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가족, 친구 등의 사회

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신체활동 실천 수준이 높았으나, 
좌식생활의 경우에는 TV 시청과 컴퓨터게임 사용 모두 사

회적 지지 정도와 관련이 없었다. 이는 신체활동이 반드시 

좌식생활을 대체하지 않는다(Biddle 등, 2003)는 주장을 지

지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신체활동과 TV 시청 및 컴

퓨터사용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가정환경은 아동의 신체활동과 좌식생활에 강력하게 영

향을 주는 것으로 고려된다(이진훈과 김기학, 2006; Bagley 
등, 2006; Sallis 등, 2000). 아버지가 고졸이고, 어머니의 직

업이 판매서비스직인 학생이 TV 시청 시간이 하루에 2시
간 초과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어머니의 직업이 판매서

비스직인 학생이 1시간 초과하여 컴퓨터게임을 할 가능성

이 더 높았다.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은 학생일

수록 텔레비전 시청 등의 좌식생활을 더 많이 하고 신체활

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

다(Gordon- Larsen 등, 2000; Gorley 등, 2004; Schmitz 등, 
2002). 또한 한부모 가족, 적은 형제수 등 가족구조의 변화

는 가족기능에 문제를 초래하여 아동의 신체활동 수준과 

좌식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Bagley 등, 2006; 
Schmitz 등, 2002). 가족의 적응, 애정, 결속력이 높은 건강

한 기능의 가족은 부모와 형제가 활동적일 가능성이 더 많

으며, 부모와 형제의 건강행위가 아동에게 역할모델이 되

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gley 등, 2006). 본 연구에서 가족

기능에 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한 학생일수록 TV 시
청과 컴퓨터게임 사용을 더 많이 하여 좌식생활의 중요한 

관련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가족기능과 좌식생활의 관

계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 환경 요인에서는 TV 시청과 컴퓨터게임 사용 모

두 거주 지역과 관련이 있었는데,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보다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 사용을 더 많이 하여 선행연구 결과(Bathrellou 등, 
2007)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거주 지역에 따른 신체활동 수

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초등학생의 신체활동은 사회적 지

지, 친구관계, 체육수업일 등의 사회적 환경요인이 주요 관

련 요인 이었으며, TV 시청과 컴퓨터게임 사용의 좌식생활

은 성별, 연령, 체질량지수의 개인적 요인과 부모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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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가족기능 등의 가정환경과 거주 지역이 중요한 관련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신체활동 및 좌식생활 측

정에서 미국 CDC에서 개발하여 신뢰도가 검증된 YRBS의 

자가보고 질문지 문항을 사용하였으나, 초등학교 5, 6학년

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로 측정하였으므로 신체활동 수준과 

좌식생활이 실제보다 과소 혹은 과대평가되었을 수 있다

(Adamo 등, 2009; Riddoch 등, 2004; Sallis와 Saelens, 2000). 
아동의 신체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은 가속계를 이용한 

객관적인 측정에 비해 신체활동 수준을 과대평가하는 경향

이 있으며(Adamo 등, 2009), 반대로 아동은 신체활동의 강

도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조사하는 자가보고형 질문지 측정은 신체활동 수준을 과소

평가 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Riddoch 등, 2004). 그
럼에도 불구하고 자가보고형 질문지 측정 방법은 전체 신

체활동량에 대해 타당한 추정을 할 수 있고(Sallis와 Saelens, 
2000), 대단위 조사 연구에 적합한 장점이 있으므로 추후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검증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

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단면조사 연구로 시간적 전후

관계의 판단이 어려워 신체활동 및 좌식생활의 관련요인에 

대한 원인적 연관성을 추정하기 어렵다. 셋째, 좌식생활로 

가장 일반적인 TV 시청과 컴퓨터게임 사용 외에 여러 다른 

형태의 좌식생활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주말을 제외한 주

중 좌식생활 시간만 측정하였으므로 다른 연구와 비교시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Ⅴ. 결론

이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의 신체활동 및 좌식생

활 수준과 관련 요인을 조사하여 비만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

한 효과적인 중재 개발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시

도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경기 소재의 19개 초등학교에 재

학 중인 5, 6학년 1,583명이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루 60분 이상의 중등도 및 고강도의 축적된 신체활동

을 5일 이상 실천하는 학생은 21.0%(평균 2.55일), TV 시청

과 컴퓨터게임 사용 등의 좌식생활이 하루에 3시간 이상인 

학생은 57.2%, TV 시청 시간이 2시간 초과하는 학생은 

33.0%(평균 2시간), 컴퓨터게임 사용 시간이 1시간 초과하

는 학생은 39.0%(평균 1.48시간)이었다.
 초등학생의 신체활동 관련 요인은 성별, 아버지의 직

업, 신체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친구관계, 체육수업일 

이었다. 남자의 신체활동 수준이 더 높았으며, 아버지의 직

업이 기능/노무직인 학생의 신체활동 수준이 더 낮았다. 부
모, 친구 등의 신체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고, 
친구관계가 좋고, 학교에서 체육수업참여일이 더 많은 학

생의 신체활동 수준이 더 높았다. 
좌식생활은 성별, 연령,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직업, 

가족기능, 거주 지역이 유의한 관련 요인이었다. 남자이며, 
연령이 많고, 아버지가 고졸이며, 어머니의 직업이 판매서

비스직인 학생이 TV 시청 및 컴퓨터게임 사용을 3시간이

상 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가족기능에 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한 학생일수록, 서울의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

는 학생이 경기도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보다 3시간 이

상 좌식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초등학생의 신체활동수준은 낮고, 

좌식활동 시간은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신체활동을 증가시

키고 좌식생활 습관을 예방하는 중재 전략이 필요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초등학생의 신체활동수준은 개선이 가능

한 사회적 지지, 친구관계, 체육수업일 등의 사회적 환경이 

중요한 관련 요인이었으며, TV 시청과 컴퓨터게임 등의 좌

식생활은 성별, 연령 등의 개인적 요인과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가족기능 등의 가정환경, 거주 지역이 중요한 관련 

요인이었다. 그러므로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이 가능한 요인으로 확인된 부모의 지지와 격려, 친구 

지지, 학교체육수업 참여를 강화하도록 해야 하며, 좌식생

활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상태 및 가족기

능 등의 가정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좌식생활 지표에서 컴퓨터게임 사용시간이 비만과 유

의한 관련이 있었으므로 비만 예방을 위한 중재 시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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