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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등학교 체육 재 학생들의 골연령이 체격 체력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2012년

부터 2016년까지 총 3년간 등학교 남녀 체육 재 103명의 종단 골연령, 체격, 체력변화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을 실시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남녀 학년(1∼3학년)의 골연령은 체격변화에 직 인 향을

주지만 체력변화에는 향을 주지 않았다. 둘째, 남자 고학년(4∼6학년)의 골연령은 체격변화 5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에 직 효과를 주었으며, 팔굽 펴기, 앉아 농구공던지기, 제자리멀리뛰기에 간 효과를 주었다. 셋째, 여자 고학년(4∼6학

년)의 골연령은 체격변화 윗몸일으키기, 사이드스텝에 직 효과를 주었으며, 50m 달리기, 하 스쿼트 , 제자리멀리뛰

기에 간 효과를 주었다. 그러므로 이상의 결과를 통해 등학교 4학년 이상 남녀 학생의 골연령 평가는 근기능과 련된

학생들의 운동 잠재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주 어 : 골연령, 체격, 체력, 등학생, 체육 재, 평가항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bone age on physique and physical fitnes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this purpose,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est was conducted based on the 

three-year longitudinal stud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bone age in boys and girls (1st∼3rd grade) has a 

direct effect on the change of body size, but it does not affect the change of physical strength. Second, the bone 

age of the senior male students(4∼6 grade) gave a direct effect on the change of physique, 50m running, and sit-up. 

On the other hand, it gave an indirect effect on push-ups, sitting basketball throws, and standing long jump. Third, 

the bone age of the female students(grades 4∼6) affected directly on body size change, sit-up, side step and indirect 

effect on 50m running, half squat jump, and standing long jump.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evaluation of the 

bone age of the subjects should be included in the exercise ability evaluation items for the male and femal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over the fourth grade in relation to the myo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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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스포츠 재의 발굴과 양성은 미래의 국가 표 선수

로 육성, 경기력을 극 화하며, 국제 회에서 우수한 성

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다. 실제 1970년 부터 동유럽

국가들은 스포츠 재 발굴 사업을진행함으로써 올림픽

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하는 등 1970∼1980년 국제

회 스포츠 강국으로 발 할 수 있었다[1]. 국내에서는 체

육에 소질이 있는 어린 연령 의 학생이나 선수를 조기

발견하기 한 방안으로써 학생들의 성숙도를 평가하기

하여 x-ray 사진촬 에 의한 골연령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골연령은 사춘기 아동들의 생물학 나이를 평

가하기에 가장 한 찰변인이 될 수 있으며[2], 이를

통해 잠재 인 신체성장을 측할 수 있다[3, 4]. 더욱이

성장기 아동의 골연령은 직 으로 운동수행에 향을

주며[5, 6], 역연령과 함께 개인의 운동수행능력을 측하

는데 가장 좋은 변인이 될 수 있다[7]. 하지만 Lefevre et

al.[8]은 연령에 비해 조기성숙한 학생들이 미성숙 학생

들 보다 체 과 신장이 우수하기때문에 운동수행능력이

뛰어나다고 하 다. 이는 골연령이 높은 학생, 즉 조기성

숙한 학생들은 신장과 체 이 더 크기 때문에 운동수행

능력이 우수할 수 있으며, 결국 성숙속도의 차이가 체력

측정 결과에 향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련하

여 Beunen et al.[9]과 Bouchard et al.[10]은 생물학 인

성숙(골연령)이라는 에서 연 기 연령(역연령)에

따라 개인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역연령을기 으로 한

운동수행능력의 평가는 골 성숙이 늦은아동들에게는

하지 못하다고 하 다. 한 Mafulli[11]도 운동수행력

의 기 평가를 해서는 역연령과 함께 생물학 나

이인 골연령에 한 고려도 함께 필요하다고 하 다.

하지만 재 체육 재선발에서는 골연령 측정을 통해

성인 측 신장정보를 제공하지만 골연령 차이, 즉 개인

별 성장속도를 고려한 체력 평가 매뉴얼 연령조정공

식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수발굴과정 잠

재 변인으로서 골연령 평가 결과를 충분히 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로써 동일한 역연령임에도 불

구하고 한 상자의 골연령은 어리지만 운동수행능력이

높은 경우와 골연령이 높으며 운동수행능력 한 우수한

상자간 어느 쪽이 우수한 운동수행능력을 보유했는지

에 한 평가는 쉽지 않다. 더욱이 체육 재센터 상자

인 등 2학년∼6학년 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성인과

달리 개인 인 성장속도의 차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체육

재선발과정 이러한 골연령 평가에 한 반 이 필

요하다.

윤형기[12]는 학생을 상으로 골성숙도별 운동수

행능력을 비교한 연구에서 일부 운동수행능력의 차이만

을 보고하 다. 한 김태운[13]도 등학생을 상으로

골격성숙도에 따른 운동수행 능력 비교를 통해 몇 몇 운

동수행능력의 차이만을 보고하는 등 골성숙도 차이에 따

라 체력보다는 체격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체력의 경

우 선행연구별로 체력요인의 종류에서 차이가 있었다.

강동연 등[14]은 등학교 학년 학생들의 골연령과 체

력간의 상 계를 비교한 연구에서 체력보다는 체격과

유의한 상 성이 있다고 하 으며, 김도윤 등[15]도 등

학생의 체격과 체력간 계 연구에서 골연령은 체격과

유의한 계를 보이지만, 학년 성별에따라 유의한

게를 보이는 체력요인이 매우 다양하다고 하 다. 그 외

이범기[16], 조용민[17] 변재경 등[18]은 체육 재 학

생들을 상으로 골성숙도 수 에 따른 체격과 체력, 운

동능력 특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앞선 선행연구들의 내용

과 유사하게 체력보다는 체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고 하는 등 지 까지의 선행연구들은 골연령이나 골성숙

도가 체격조건과의 유의한 상 성이 있었지만, 이러한

골연령이나 골성숙도가 직 으로 요인별 체력과 상

성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일반 으로 연령에 따른 발달 변화를 악하기

해서는 오랜 기간을 두고 아동을 일정기간 반복 으로

찰, 측정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아동의 변화를 연구하

는 종단 연구방법(longitudinal study)이 합하다[19].

발육발달 상은 어느 한 시 에서의 제한 인 자료에

한 찰이나 결과만을 문제로 삼지 않고 몇 년간에 걸

친 변화가 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에 동일인이나 동일

집단에 한 긴 기간 동안의 추 자료가 필요하다[19].

특히, 종단 연구방법은 개개인의 발육발달 양상을 정

확히 추 해 가면서 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 수집방법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등학생 체육 재 학생들

을 상으로 3년간의 종단 연구방법에 의한 골연령

골성숙도와 체격 체력과의 계를 규명함에 있다.

2. 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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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 상

본 연구의 상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I 역시

의 체육 재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등학생들을 모

집단으로 선정하여 로그램 참여의 목 측정결과의

활용을 설명하고 학부모 참여학생들의동의서를 받은

후 상자들의 측정결과를 수집하 다. 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동일한 상자인 남녀 142명에 해 다년간의

종단조사를 진행하고자 하 지만 연구시작 후총 39명이

학 로그램 미참여 등의 이유로 연구조사에 계속

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3년간 103명에 한

측정결과를 분석하 다. 상자 103명 1∼3학년까지 3

년간 연속 조사된 남학생 25명, 여학생 20명, 4∼6학년까

지의 남학생 37명, 여학생 21명에 해 학년그룹(1∼3

학년)과 고학년 그룹(4∼6학년)으로 구분하여 3년간의

종단 측정결과를 수집하 다. 연구 상자들의 학년,

고학년별 조사 인원수는 다음의 Table 1과 같다.

Group male female

low grade 1st∼3th grade 25 20

high grade 4th∼6th grade 37 21

total number 62 41

Table 1. The number of group

2.2 측 항목

골연령 변화에 따른 체격과 체력요인의 변화를 알아

보기 하여 총 3년동안 모든 상자의 체격요인, 체력요

인, 골연령을 연속 으로 측정하 으며, 구체 인 요인별

측정변인은 다음과 같다.

2.2.1 체격

Inbody 3.0(Biospace, Korea)을 이용하여 체 체

지방률을 측정하 다. 체질량지수는 체 /신장2(kg/m2)

을 계산하여 산출하 다. 그 외 신체 특징으로써 길이

요인은 신장(cm), 좌고(cm)를 측정했으며, 둘 요인으로

는 흉 (cm)를 측정하 다.

2.2.2 체력

본 연구에서의 기 체력 종목은 근지구력, 근 워, 민

첩성 등 기존 등학생들의 체육 재성 평가를 해 사

용했던 기 체력 종목들로써 앉아 농구공던지기, 제자리

멀리뛰기, 50m 달리기, 사이드스텝 테스트, 윗몸일으키

기, 하 스쿼트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20m

PACER를 측정하 다.

가. 앉아 농구공던지기

엉덩이, 등, 머리를 벽에 기 어 양 다리를 편상태로

앉도록 하 다. 농구공 던지기의 자세는 농구의 체스트

패스의 자세로써 두손을 이용하여 가슴에서부터 공을 멀

리 던지도록 하 다. 벽에서부터 농구공이 처음 바운드

된 지 까지의거리를 cm단 로기록하며 총 2회에 걸쳐

실시하 다.

나. 제자리멀리뛰기

설치된 구름 에 선을 넘지않도록 올라선 후

를 한 상체 비동작과 함께 최 한 멀리 뛰도록 하

다. 기록은 구름 과 가장 가까운 착지지 까지의 거리

(cm)를 측정하며 총 2회 실시하 다.

다. 50m 달리기

스탠딩 스타트 자세로 출발신호를 기다린 후 깃발신

호에 의해 출발토록 하 다. 기록은 0.01 단 까지 기

록하 으며 1회 실시하 다.

라. 사이드스텝 테스트

자식 사이드스텝 측정 장비(TAKEI co., Japan)를

이용하여 스텝간 거리를 1m로 여 실시하 으며 총 20

동안의 반복횟수를 기록하 다.

마. 윗몸일으키기

기본자세로써 무릎각도를 90도로유지, 운 자세에서

두 손을 목뒤로 마주잡고 실시하 다. 총 1분 동안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하 다.

바. 하 스쿼트

시 양발이 지면과 떨어져야 하며, 양팔의 사용을

한다. 착지 시에는 상자별로 무릎 높이의 고무 에

엉덩이가 닿아야 하며, 총 1분 동안 실시하며 총 횟수를

기록하 다.

사.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양발을 편 상태로 양 발바닥이 측정장비의 수직면에

완 히 닿도록 앉은 후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겹치게 한

후 시작지시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장비의

아래로 손을 뻗도록하 다. 양손을 최 한 뻗은 지

에서 2 이상 정지된 후 그 지 의 을 읽어 기록

토록 하 다.

아. 왕복오래달리기

출발선에서서 신호음과 함께 20m 거리의 반 편까지

이동을 하며, 다음 신호음이 울리기 까지 도달하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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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음 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횟수가 2회 이상이될 경우

운동을 정지하고 그 때까지의 횟수를 최 왕복횟수로

기록하 다.

2.2.3 골연령

본 연구에서는 매년 3월에 I시 소재 J 정형외과에서

모든 상자에 해 자주 사용하지 않는 방향의 손

X-ray 사진을 촬 한 후 골연령 측정 로그램을 통한

상자별 골연령 독결과를 획득하 다. 이와 함께 본

본 연구에서는 골연령 측정결과에 한정확성을 확보하

기 하여 매뉴얼 인 방법으로 TWIII 방법을 이용하여

2차 골연령을 독하 다. TWⅢ법은 손목과 손가락

인 요골, 척골, 유구골, 유두골, 삼각골, 월상골, 주상골,

능형골, 소능형골, 수골, 기 골, 골과 말 골의

골화 정도를 골연령 독 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화

(RUS : Radious, Ulna and Short Bone)한 후 상자의

골연령을 산출하 다. 1차 골연령 독결과와 2차 골연

령 독결과간 ±0.5세 이상의 차이가나타난경우재 독

과정을 통해 최종 인 골연령을 결정하 다.

2.3 료처리

본 연구의 모든 자료처리는 SPSS 20.0과 AMOS 20.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골연령, 체격 체력

계에 한 모형검증을 하여 AMOS 20.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ng model) 분석을 실시

하 다. 모형의 합도는 GFI, CFI, NFI, RMSEA를 통해

모형을 평가하 으며, 모든 통계 자료에 한 유의수

은 .05로 설정하 다.

3. 연 결과

3.1 남학생  골연령과 체격, 및 체력과  계

남학생들의 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 학

생 62명의 골연령 변화가 체격 체력 하 요인에 어떠

한 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골연령-체격-체력 하

요인별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모형별 합도 평가를 진

행하 으며,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model path
low grade high grade

stand coefficient S.E. C.R. stand coefficient S.E. C.R.

model a

bone age→physique .303 .041 4.019*** .684 .326 11.581***

physique→push-up -.172 .296 -2.120* -.533 .220 -5.316***

bone age→push-up .072 .157 .904 .366 1.189 3.719***

model b

bone age→physique .301 .042 3.957*** .687 .324 11.740***

physique→ball throwing .539 .989 7.128*** .649 .725 9.640***

bone age→ball throwing -.003 .494 -.038 .203 3.896 3.110**

model c

bone age→physique .302 .041 3.994*** .684 .327 11.558***

physique→sit-up .190 .173 2.348* -.006 .139 -.056

bone age→sit-up .031 .092 .389 .374 .752 3.791***

model d

bone age→physique .303 .041 4.005*** .684 .327 11.553***

physique→half-squat .083 .289 1.019 -.077 .175 -.722

bone age→half-squat .007 .155 .085 .195 .947 1.863

model e

bone age→physique .303 .041 4.008*** .685 .326 11.588***

physique→standing jump .007 1.010 .081 .226 .226 2.417*

bone age→standing jump .018 .546 .226 .325 1.224 3.544***

model f

bone age→physique .303 .041 4.013*** .685 .327 11.577***

physique→20m PACER -.061 .316 -.752 .071 .235 .672

bone age→20m PACER .114 .168 1.433 .177 1.273 1.707

model g

bone age→physique .303 .041 4.005*** .685 .326 11.579***

physique→50m run -.077 .012 -.960 -.112 .048 2.121

bone age→50m run -.105 .006 -1.323 -.364 .008 -1.162***

model h

bone age→physique .302 .041 3.992*** .685 .326 11.593***

physique→side step .240 .097 2.980** .136 .072 1.295

bone age→side step -.009 .051 -.110 .151 .388 1.475

model i

bone age→physique .303 .041 4.009*** .684 .327 11.557***

physique→sit & reach -.005 .101 -.064 .026 .077 .242

bone age→sit & reach .095 .054 1.192 .010 .418 .092

Table 2. Path coefficient of analytic model for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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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학년 남학생들의 골연령-체격-체력하 요

인별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모형별 합도를 평가한 결

과 골연령은 모든 모형에서 체격에 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격은 팔굽 펴기, 농구공던지기,

윗몸일으키기, 사이드스텝에 직 효과를 주고 있었다. 반

면, 모든 모형에서 골연령이 부분 매개변인으로서 체력

요인에 유의한 효과를 주는 모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학년 남학생들의 경우 골연령이 체격에 향을

주며, 체격은 부분 으로 체력요인에 직 효과를 주지만

체력요인에 한 골연령의 간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고학년 남학생의 경우 골연령은 모든 체격요인에

한 직 효과가 나타났으며, 한 근지구력의 윗몸일으

키기와 근 워의 50m달리기에도 유의한 직 효과가 있

었다. 반면, 체격은 부분 매개변인으로서 골연령이 근지

구력 요인인 팔굽 펴기와 근 워의 농구공던지기, 제자

리멀리뛰기에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 여학생  골연령과 체격, 및 체력과  계

Table 3과 같이 여학생들의 학년(1∼3학년)과 고학

년(4∼6학년) 학생 62명의 골연령 변화와 체격 체력

하 요인에 한 연구모형 합도 평가 결과 학년

남학생과 유사하게 모든 모형에서 골연령은 모든 체격에

직 효과를 주고 있었지만 체격을 부분 매개변인으로 골

연령이 하 체력요인에 주는 효과는 없었다. 반면, 고학

년 여학생들의 모형 합도 결과에서는 모든 모형에서 골

연령은 체격에 유의한 직 효과를 주고 있었으며, 특히

윗몸일으키기(근지구력), 사이드스텝(민첩성)에 유의한

직 효과가 있었다. 한 골연령은 체격을 부분 매개변

인으로 하 스쿼트( 워지구력), 제자리멀리뛰기(근

워), 50m 달리기(근 워)에 간 효과를 주고 있었다.

3.3 남녀학생별 형 합도 검  

본 연구에서는 골연령이 체격을 매개로 운동기능 변

인에 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하

다. 모형검증을 해 합지수인 GFI와 증분 합

지수인 NFI, TLI, CFI 지수를 사용하 으며, 그 결과 연

구모형의 모든 지수가 합기 을 충족하 다.

model path
low grade group high grade group

stand coefficient S.E. C.R. stand coefficient S.E. C.R.

model a

bone age→physique .297 .039 4.004*** .670 .414 9.876***

physique→push-up -.187 .293 -2.401* -.300 .206 -2.521*

bone age→push-up .149 .156 .959 .081 1.252 .688

model b

bone age→physique .304 .041 4.026*** .677 .411 10.029***

physique→ball throwing .515 1.020 6.728*** .629 7.357 7.357***

bone age→ball throwing .003 .500 .045 .157 1.873 1.873

model c

bone age→physique .301 .040 4.032*** .403 .414 9.902***

physique→sit-up .161 .175 2.007* -.016 .161 -.139

bone age→sit-up .040 .092 .500 .299 .985 2.571*

model d

bone age→physique .300 .040 4.026*** .668 .415 9.834***

physique→half-squat .062 .290 .434 -.292 .172 -2.508*

bone age→half-squat .013 .155 .869 .406 1.044 3.500***

model e

bone age→physique .299 .040 4.021*** .670 .414 9.906***

physique→standing jump -.003 1.006 -.034 .247 .248 2.333*

bone age→standing jump .021 .511 .261 .288 1.519 2.713**

model f

bone age→physique .298 .039 4.005*** .671 .414 9.913***

physique→20m PACER -.094 .317 -1.183 .076 .209 .635

bone age→20m PACER .124 .167 .118 .165 1.381 .167

model g

bone age→physique .300 .040 4.023*** .672 .413 9.962***

physique→50m run -.064 .012 -.816 -.249 .008 -2.449*

bone age→50m run -.109 .006 -1.381 -.370 .047 -3.662***

model h

bone age→physique .302 .040 4.034*** .671 .413 9.928***

physique→side step .213 .098 2.660** .156 .071 1.430

bone age→side step .000 .052 -.003 .334 .431 3.073**

model i

bone age→physique .299 .040 4.021*** .668 .415 9.858***

physique→sit & reach -.015 .100 -.197 -.076 .071 -.609

bone age→sit & reach .098 .054 1.234 .123 .423 1.004

Table 3. Path coefficient of analytic model for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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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one age model of male

Fig. 2. bone age model of female

4. 논

지 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성장 인 아동이나

등학생의 골연령이 학생들의 체격차이를 유발시키며, 이

러한 체격조건의 차이는 결국 체력측정 결과에 향을

수 있다는 가설이 지배 이다. 이를 한 분석방법으

로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상 분석에 의한단순 상

결과를 제시하 으며, 부분 으로 체력요인별 골연령

역연령에 의한 회귀분석을 사용하기도 하 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계를 규명하기 해서는 역연령, 체격, 체

력간의 계분석 결과의 제시가 필요하며, 특히, 속한

성장과정 인 아동 등학생의 특성을 반 하기

해서는 횡단연구보다는 장기간 추 조사에 의한 종단연

구가 합할 수 있다.

본연구의 남녀 학년별분석모형 결과 학년 남녀

학생의 경우 1학년부터 3년간의 성장과정 골연령은

모든 체격발달에 유의한 향을 주었으며, 이와 함께 체

격변화는 부분 으로 체력요인에 직 인 향을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격과 체력간의 계 체력변

화에 한 골연령의 간 효과는 어떠한 체력요인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즉,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성장과정

역연령에 의한 성장과정 골성장과 함께 체격요인인

체 신장, 체지방율의 증가가 찰되었으며, 이러한

체격의 변화는 남녀 학년 학생들의 체력요인의 증가에

직 으로 유의한 효과를 주었지만 골연령의 증가가 체

력요인 증가에 직간 으로 아무런 향을 주지 않았음

을 의미한다.

지 까지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운동수행능력이

역연령보다 골연령과 유의한 상 성을 가질 수 있기 때

문에[6] 역연령과 함께 골연령은 운동수행능력을 측하

는데 가장 좋은 변인이 될 수 있다고 하 다[9]. 하지만

본 연구의 남녀 학년 학생들의 3년 동안의 성장결과에

서는 골연령이 체력변화에아무런효과를 주지 않았으며,

다만 체격조건에 의한 체력변화가 직 인 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앞선 선행연구의 결과와 다소 차이

가 있었다. 이와 련하여 조용민[17]은 1∼6학년 남녀학

생들의 골연령변화율과 체력요인변화율간의 상 결과에

서 유의한 상 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만 체격조건

에 따라 유리한 체력요인의 측정 결과가 반 된 결과라

고 하는 등 본 연구의 남녀 학년 등학생들의 계분

석 결과와유사하다. 한 이범기[16]도 체육 재 학생들

을 상으로 골연령 변화에 따른 체격 체력간 상 분

석 연구에서 골연령보다는 역연령이 등학생들의 체격

체력에 더 큰 향을 다고 함으로써 골연령에 의해

체력증가가 크게 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하 다. 하지

만 조용민[17]과 이범기[16]의 연구에서는 상자들을 2

∼6학년까지 체육 재 학생들을 상으로 최 5년까지

의 역연령 차이가 나는 등학생을 동일집단으로 구성하

고 상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각 연령 특히,

학년과 고학년에서 발생되는 신체성장의 특성에 한 고

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강동연 등[14]은 등학교

학년 학생들만을 상으로 골연령과 체력간의 상 분

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 체력보다는 체격에서 더 큰

상 성을 보고하 다. 이러한 강동연 등[14]의 연구결과

는 본 연구의 남녀 학년 학생들의 계분석 결과와 유

사한 내용으로써 본 연구에서도 체격변화가 체력요인 변

화에 직 인 효과를 주었지만 골연령에 의한 체력요인

변화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하지만 학년 결과와는 달리 남녀 고학년의 계모

형 검증 결과에서는 골연령에 의한 체력변화에 체력요인

별로 직 효과 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들의 50m 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는 골연령

에 의한 직 인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

생들의 골연령은 윗몸일으키기와 사이드스텝에 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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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골연령은 체격

에 향을 주고, 이러한 체격변화는 체력요인에 향을

주는 간 효과도 체력요인별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년에서는 골연령에 의한 체력변화가 아무런 향

을 받지 않은반면, 고학년남녀 모두에서 골연령 변화가

체격 체력변화에 직간 으로 향을주는 원인으로

우선 4학년 이상부터 골연령에 의한 체격의 속한 변화

가 유발되는 시기로써[17,20] 최 4학년의 골연령, 체격,

체력 비 성장과정 속한 골연령의 변화와 함께 체

격과 체력이 유의하게 변화했기 때문으로 단된다. 즉,

학년의 경우 골연령의 변화가 유의하게증가되지 않음

에 따라 통계 으로도 체력변화를 유발할수 의 통계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4학년 이상 학년에서는

속한 성장시기에 의해 골연령의 증가가유의하게 발생

되었으며, 그에 따라 체격 체력변화도 유의하게 변화

함에 따라 계분석 결과에서도 통계 으로유의한 결과

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련하여 안나 과 김

기진[21]은 골 성숙도가 남학생에서 근력발휘에 정

인 향을 다고하 으며, 이는 본 연구의 고학년 남학

생결과 골연령 변화가 모든 근력요인(근 워 근지

구력)에 직간 인 향을 주는 결과와 유사하다. 여학

생과 련하여 송종국과 유승희[22]는 청소년기 소녀들

의 골격성숙도도 정 근력과 유의한 상 계를 가지고

있다고 함으로써 본 연구의 고학년 여학생 결과와도 동

일함을 알 수있다. 한이미 [23]은 남녀 등학교 5∼

6학년 여학생의 골성숙도는 하지근지구력, 하지순발력,

민첩성과 정 상 성을 보인다고 함으로써 본 연구의

고학년 여학생 결과 골연령이 민첩성에 직 인

향을 주는 결과와도 유사하다.

골연령이 높을수록 체격조건이 우수하며[24], 이러한

향상된 체격조건 체 과 신장의 유의한 발달이 포함

됨에 따라 근력발달에 유의한 향을 수 있다[20]. 그

러므로 본연구의 4학년 남녀 모두 골연령의유의한 증가

가 발생됨에 따라 체력측정결과에 향을 수 있는 신

체조건(신장, 체 ) 변화와 함께 근력이 발달됨으로써 근

력 련 체력요인의 유의한 기록증가가 나타난것으로

단된다.

반면, 측정 학생들 동일한 체력측정 결과를 기 으

로 할 경우 골연령이 낮은 학생들은 골연령이 낮았음에

도 불구하고 유사한 수 의 체력수 을 발 함에 따라

낮은 골연령 비 근력 련 체력능력 발 효율성이 우

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바탕

으로 등학교 학생들의 재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동

일한 체력수 비 보다 낮은 골연령의 학생들이 향 후

체력향상의 가능성이 높을 수있음을 상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어린 연령 의 학생을 상으로 운동에 한 재

능 혹은 발 가능성을 평가할 경우 골연령에 한 평가

도 함께 진행됨에 바람직할수 있으며, 이를 해서는 골

연령 비 근력발 의 효율성(기록/골연령)과 같은 상

평가기 을 통한 발 가능성을 상할 수 있을 것으

로 단된다.

5. 결론 및 언

본 연구에서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남녀 상자 45

명과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남녀 상자 58명을 학년

그룹과 고학년 그룹으로 구분한 후 총 3년 동안의 골연

령, 체격, 체력변화를 바탕으로 골연령이 운동수행력에

미치는 향에 한 모형분석을 실시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 다.

첫째, 학년 남녀학생의 골연령은 모든 체격발달에

유의한 향을 주었으며, 이와 함께 체격변화는 부분

으로 체력요인에 직 인 향을 주었지만 골연령이 체

력변화에 직간 으로 유의한 향을 주지는 않았다.

둘째, 남자 고학년의 골연령 변화는 체격요인 변화에

직 효과를 주었으며, 이와 함께 50m 달리기, 윗몸일으

키기 기록변화에는직 효과를 주었으며, 팔굽 펴기, 앉

아 농구공던지기, 제자리멀리뛰기는 골연령과 체격간의

계를 통해 간 효과를 받았다.

셋째, 여자고학년의 골연령은 체격요인에 직 효과를

주었으며, 윗몸일으키기와 사이드스텝 기록변화에도 직

효과를 주었으며, 50m 달리기, 하 스쿼트 , 제자

리멀리뛰기에는 간 효과를 주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학년 보다는

등학교 4학년이상학생들의골연령 변화는체격 근력

련 체력요인에 향을 주기 때문에 4학년 이상의 남녀

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운동의 잠재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골연령에 한 평가도 함께 진행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학

년별 많은 인원에 한 다년간의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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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그로인해 자료추 기간이 최 3년으로 제한

된 바 있다. 이에 각 연령 별로 정확한 골연령에 한

효과분석을 해서는 1∼6학년까지최 6년까지의 추

조사를 통한 종단연구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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