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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report the relationship between walking activity and perceived physical 

activity barriers after classifying the age group(≤64, 65-74, ≥75).

  Methods: The subjects were conducted on 1500 residents of two areas, and the walking activity was 

defined as five or more times a week, 10 minutes or more at a time, and 30 minutes or more per day. 

Perceived physical activity barriers were lack of time, lack of social support, lack of energy, lack of 

willpower, and fear of falling.

  Results: In the group under 64 year, the lack of time (exp(B)=0.819, p=0.002) and the lack of willpower 

(exp(B)=0.656, p<0.001)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In the 65-74 year old group, the lack of willpower 

(exp(B)=0.714, p<0.001) and fear of falling (exp(B)=0.787, p=0.003) were a significant association. In the 

group aged 75 years and over, lack ofwill power (exp(B)=0.734, p<0.001) and fear of falling (exp(B)=0.807, 

p=0.003)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Conclusion: In order to solve the lack of willpower and lack of time, a walking activity should be 

performed together at a certain time in the village, and the elderly in the late ages should reduce the fear of 

falling by performing a fall prevention exercise in parall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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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이에 따른 신체활동 장애요인

서  론

  최근 들어 교통의 발달과 함께 TV,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 등은 성인들에게 

있어 신체활동의 감소를 래하며 이는  세계

으로 암, 심뇌 질환, 사증후군, 우울감, 

치매 등의 유병 규모의 증가와 연결되어 사회문

제로 두되었다. 이와 련하여 2013년 기 으로 

경제  손실이  세계 으로 538억달러에 이르

며[1],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신체활동 부

족을 주요 사망의 4번째 험요인으로 발표하여 

2030년까지 신체활동 실천율을 85%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 다[2].

  한국 역시 신체활동 증진을 하여 법, 정책, 

보건사업 등을 만들었으며, 국민을 상으로 

극 인 홍보와 함께 물리  환경 조성까지 다양

하게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바람직한 신체활동을 

하여 일주일에 5일 이상, 한번 할 때 30분 이상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 하여 ‘1530’이란 용어로 

홍보를 하기도 하 다. 그 지만 최근 조사 결과, 

유산소 신체활동실천율이 2014년 58.3%에서 2018년 

47.6%로 10.7%p 감소하 다[3].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신체활동에 한 권장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데, 개인 , 사회 , 물리  

환경  장애요인이 신체 비활동에 향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장애요인은 연령에 따라 다르다

[4]. 따라서 효과 인 재를 해 연령에 따른 

신체활동의 장벽을 식별하고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 지 까지 신체활동 부족과 련된 인지된 

장애요인은 연구에 따라 다르다. 를 들어, 시

간부족이 련이 있다는 연구[5], 경제수 , 피곤

함이 련이 있다는 연구[6] 등이 있었다. 

  노인들에게 있어 신체활동 부족은 심폐기능, 

근골격계 질환, 암, 정신건강 등에 악화를 야기

한다. 그런데 건강이 좋지 못한 노쇠한 노인은 

본인의 의지와 상 없이 신체  건강상태(근력 

약화, 통증 등)와 낙상에 한 두려움 등으로 인

하여 신체활동 역시 하기 힘들어진다[7, 8]. 특히 

노인들에서도 기 노인(74세 이하)과 후기 노인

(75세 이후)에 따란 노쇠의 유병 규모는 차이가 

있다[8]. 그러므로 성인을 노인 이 (65세 이 ), 

기 노인(74세 이하)과 후기 노인(75세 이후)으로 

나 어 신체활동 증진을 한 근법이 달라야 할 

것이다. 한, 신체활동 증진을 한 맞춤형 개

입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요인을 악하여 

극복하는 것을 돕는 략이 포함되어야 한다[8]. 

  도시와 농 지역 주민들간의 유산소운동실천율 

 걷기실천율은 도농간 격차가 있는데[3], 농

지역 주민들의 실천율이 더 낮아 실천율 개선을 

한 보건사업이 우선 필요하다. 특히 한국 노

인들이 주로 하는 운동으로 알려진 등산과 걷기 

등이라는 연구 결과[9]가 있어 걷기 실천율로 운

동 즉, 신체활동 실천율을 신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농 지역 성인(19-64세), 기 노인

(65-74세), 후기 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걷기실천율과 이와 련된 인지된 장애요

인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악하여, 이후, 맞

춤식의 보건 사업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자

  이 연구는 농 지역주민들의 걷기 운동의 결

정요인을 확인하는 연구를 하여 수행한 단면 

연구이다. 

  조사는 경상남도 소재 2개 면 지역에서 실시

되었다. 연구 상자 수는 모집단의 크기 5,700

여명에 신뢰수  95%, 표본오차 ±2.1%p의 크기로 

계산된 1,450명으로 정하 으며 결측값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최종 연구 상자는 1,500명으로 

정하 다. 상자는 해당 지역의 도로명주소를 

기 으로 짝수 번호를 가진 가구를 정한 후 행

정자료에 거주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주민 수를 확인한 뒤 략 1500명을 할

당하 다. 조사는 자료수집 방법에 한 교육과 

실습 훈련을 2회 받은 6인의 연구원이 직  가

구를 방문하여 일 일 면 설문 조사하 다. 

조사 시기는 2018년 6월부터 약 2개월간 자료를 

수집하 다. 연구 상자는 설문을 듣고 이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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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이경 , 서애림, 김미지, 서성효, 박기수  3

본인의 의사 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는 모두 선정기 에 포

함하 다. 본 연구는  과정을 경상 학교 기

생명윤리 원회의 승인 하에 수행하 다

(GIRB-A18-Y-0027).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노출변수는 인지된 운동장애요인이며, 

결과변수는 걷기실천이다. 보정변수로는 인구학

 특성(성별, 연령, 동거인 유무), 사회경제  

특성(교육수 , 월 평균 소득)을 조사하 다. 한, 

신체활동과 련이 있다고 알려진 사회  자본 

 참여와 신뢰를 포함하 다. 교육수 은 등

학교 졸업 이하, 돌 이상 군으로 구분하 고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으로 응답하도록 조사를 실시하 으나 최종 

분석에서는 소득 분포를 고려하여 200만원 미만 

군과 이상 군으로 구분하 다. 사회  자본은 

김장락 등[10]이 사용한 도구에서 발췌하여 활용

하 는데 내용으로는 한달에 한번 참여하는 모임 

여부(Yes/No)로 사회  참여를 평가하 고, 동네 

사람들을 신뢰하는 지 여부(Yes/No)로 신뢰를 

평가하 다. 연령 는 64세 이하 군(성인)과 65세 

이상에서 74세 이하( 기 노인) 그리고 75세 이

상(후기 노인) 세개 군으로 분류하 다.

 1) 인지된 운동장애요인

  인지된 운동장애요인은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개발되어 사용된다고 알려진 것[7]을 근거로 연

구진에 농 지역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체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부요인은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시간부족, 운동시 동반자 

유무와 같은 사회  향, 기력 수 , 의지력 수 , 

그리고 낙상과 같은 부상의 공포 등 5개로 구성

되었다.

  시간 부족은 ‘ 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 부족’, 

‘운동 시 많은 시간의 소요’의 두 문항으로, 사회  

지지 부족은 ‘함께 운동할 친구(가족)의 부재’, 

‘다른 사람들과 운동 시 불편함’ 등의 두 문항, 

기력 부족은 ‘하루  일 마치고 난 후 피곤’과 

‘쉬는 날의 피곤’으로 질문하 고, 의지력 부족은 

‘운동 시작을 못하거나’, ‘운동 안 할 핑계를 찾는 

것’으로 질문하 으며, 부상에 한 공포는 ‘운동 

자체의 험’, ‘운동하다가 다친 사람의 존재’의 

두 문항으로 질문하 다. 모든 문항은 0-3 으로 

질문하 고 하부 역 값은 두 문항을 합친 값

(range: 0-6 )으로 분석하 다. 수가 높을수록 

인지된 장애가 많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

 2) 걷기실천율

  걷기실천은 주 5회 이상, 한번 할 때 10분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한 경우를 실천하는 군과 실

천하지 않는 군으로 분류하 다.

3. 분석

  일반 인 특성과 사회심리  요인 그리고 운

동장애요인은 빈도와 평균을 제시하 고 χ2
검정

과 ANOVA로 연령 별 비교하 다. 연령 별 

걷기실천율과 인구사회학  특성, 인지된 운동

장애요인은 χ2
검정과 t-test를 실시하 다. 

  연령 별로 사회인구학  특성, 사회  자본 

그리고 인지된 운동장애요인 모두를 포함하여 

걷기실천율과의 련성은 다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모든 분석은 SPSS 25.0을 사용하 고 통계  

유의성은 유의수  0.05 미만(p<0.05)인 경우로 

정의하 다.

결  과

1. 일반적인 특성

  일반 인 특성과 연령 별 사회심리  요인의 

단순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남자는 660

명(44.0%), 여자는 840명(56.0%)이었으며,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는 1,163명(77.5%)이었다. 학력은 

졸 이하 715명(47.7%), 졸 이상이 785명

(52.3%)이었으며,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1075명

(71.7%)이었고 직업은 농림종사자가 648명(43.2%)

이었다. 

- 91 -



4
  
나
이
에
 따

른
 신

체
활
동
 장

애
요
인

T
ab

le
 1
. 
G
en
er
al
 c
h
ar
ac
te
ri
st
ic
s*

V
ar
ia
bl
es

T
ot
al

≤
64
 y
ea
r

65
∼
74
 y

ea
r

≥
75
 y

ea
r

P
†

N
%
 

N
%
 

N
%
 

N
%
 

1,
50
0

10
0.
0

68
3

45
.5

40
6

27
.1

41
1

27
.4

S
ex

M
al
e

66
0

44
.0

32
8

42
.0

17
4

42
.9

15
8

38
.4

0.
00
7

F
em

al
e

84
0

56
.0

35
5

52
.0

23
2

57
.1

25
3

61
.6

L
iv
in
g 

al
on

e
Y
es

33
7

22
.5

61
8.
9

10
2

25
.1

17
4

42
.3

<
0.
00
1

N
o

11
63

77
.5

62
2

91
.1

30
4

74
.9

23
7

57
.7

E
du

ca
ti
on

 l
ev
el

≤
6 
gr
ad
e

71
5

47
.7

11
0

16
.1

26
3

64
.8

34
2

83
.2

<
0.
00
1

≥
7 
gr
ad
e

78
5

52
.3

57
3

83
.9

14
3

35
.2

69
16
.8

In
co
m
e

<
2m

ill
io
n 
K
W

10
75

71
.7

35
1

51
.4

34
0

83
.7

38
4

93
.4

<
0.
00
1

≥
2m

ill
io
n 
K
W

42
5

28
.3

33
2

48
.6

66
16
.3

27
6.
6

Jo
b

F
ar
m
er

64
8

43
.2

28
6

41
.9

22
2

54
.7

14
0

34
.1

<
0.
00
1

O
th
er

85
2

56
.8

39
7

58
.1

18
4

45
.3

27
1

65
.9

S
oc
ia
l 
pa
rt
ic
ip
at
io
n

Y
es

90
4

60
.3

47
8

70
.0

25
8

63
.5

16
8

40
.9

<
0.
00
1

N
o

59
6

39
.7

20
5

30
.0

14
8

36
.5

24
3

59
.1

T
ru
st

Y
es

11
75

78
.3

48
9

71
.6

33
2

81
.8

35
4

86
.1

<
0.
00
1

N
o

32
5

21
.7

19
4

28
.4

74
18
.2

57
13
.9

P
er
ce
iv
ed
 b
ar
ri
er
s

la
ck
 o
f 
ti
m
e(
ra
ng

e:
0-
6)

1.
8 
±
 1
.8
8

2.
5 
±
 1
.8
6a

1.
6 
±
 1
.8
4b

1.
0 
±
 1
.5
4c

<
0.
00
1

la
ck
 o
f 
so
ci
al
 s
up

po
rt
(r
an
ge
:0
-6
)

1.
8 
±
 1
.5
4

 1
.7
 ±

 1
.4
6a,

b
1.
6 
±
 1
.5
2a

2.
0 
±
 1
.6
7b

0.
00
4

la
ck
 o
f 
en
er
g
y(
ra
ng

e:
0-
6)

2.
0 
±
 1
.8
6

2.
5 
±
 1
.8
7a

1.
8 
±
 1
.8
3b

1.
3 
±
 1
.6
0c

<
0.
00
1

la
ck
 o
f 
w
ill
po
w
er
(r
an
ge
:0
-6
)

2.
2 
±
 1
.9
1

2.
3 
±
 1
.9
6a

2.
0 
±
 1
.8
4b

 2
.1
 ±

 1
.8
7a,

b
0.
00
8

fe
ar
s 
of
 f
al
lin

g
(r
an
ge
:0
-6
)

1.
1 
±
 1
.5
7

0.
6 
±
 1
.1
1a

1.
1 
±
 1
.5
1b

2.
1 
±
 1
.8
4c

<
0.
00
1

A
b
b
re
v
ia
ti
on

s:
 K

W
, 
K
or
ea
n
 W

on

* 
D
at
a 
ar
e 
p
re
se
n
te
d
 a
s 
n
u
m
b
er
(%

) 
u
n
le
ss
 o
th
er
w
is
e 
in
d
ic
at
ed
.

†
P
 v
al
u
e 
fr
om

 χ
2 
te
st
 f
or
 b
in
ar
y
 o
u
tc
om

es
 a
n
d
 a
n
al
y
si
s 
of
 v

ar
ia
n
ce
 f
or
 c
on

ti
n
u
ou

s 
ou
tc
om

es
 a
n
d
 a
,b
,c
: 
tu
rk
ey
 m

et
h
od
 r
es
u
lt
s

- 92 -



김보경, 이경 , 서애림, 김미지, 서성효, 박기수  5

  사회활동 참여를 하는 경우는 904명(60.3%)이

었으며, 신뢰가 있는 경우가 1175명(78.3%)이었다. 

운동을 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은 시간 부족이 

1.8±1.88 이었으며, 사회  향이 1.8±1.54 , 

에 지 부족이 2.0±1.86 , 의지력 부족 2.2±1.91

이었고 부상에 한 공포가 1.1±1.57 이었다.

  연령 별로 사회  자본의 분포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는데, 64세 이하 군에서 사회활동 

참여가 70.0%로 가장 많았으며, 신뢰감은 75세 

이상이 86.1%로 가장 높았다. 운동을 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인 시간부족의 경우 64세 이하, 65

∼74세, 75세 이상의 세 군 각각 유의하게 차이를 

보 으며(p<0.001), 사회  향의 경우 65∼74

세와 75세 이상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0.004). 에 지 부족의 경우 세 군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p<0.001), 의지력 부족의 경우 

64세 이하와 65∼74세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08). 부상에 한 공포의 경우 세군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01).

  연령 에 따른 걷기 실천율은 64세 이하는 

58.6% 고 65-74세는 54.7% 그리고 75세 이상은 

49.5% 다[Table 2]. 64세 이하의 경우 직업군과 

걷기실천율이 유의하 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걷기 실천 66.4%, 그 외 직업군의 경우 걷기 

실천 52.9% 다(p<0.001). 75세 이상의 경우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걷기 실천이 62.1% 고 

그 외의 경우 걷기 실천 43.0%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2.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적 자본과 운동장애

요인 그리고 걷기 실천율과의 관련성

 연령 별 걷기와 운동장애요인 련성은, 64세 

이하의 경우 운동장애요인 5가지  시간부족

(p<0.001), 사회  향(p=0.013), 에 지 부족

(p<0.001), 의지력 부족(p<0.001), 그리고 부상에 

한 공포(p=0.047) 모두 유의한 련이 있었다

[Table 3]. 65∼74세 군의 경우는 시간부족(p=0.006), 

에 지 부족(p=0.003), 의지력 부족(p<0.001), 부

상에 한 공포(p<0.001) 등이 유의하 다. 75세 

이상의 경우 사회  향(p=0.037), 의지력 부족

(p<0.001) 그리고 부상에 한 공포(<0.001)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 연령, 동거가족, 학력, 소득, 직업 등을 

포함한 후 사회  자본과 운동장애요인을 포함한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64세 이하의 군

에서는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군에 비해 그 

이상인 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OR=1.737, p=0.005), 

직업군에서 농업인에 비해 그 외 직업군이 걷기

실천율이 유의하게 낮았다(OR=0.380, p<0.001). 

인지된 장애요인 에서는 시간 부족(OR=0.819, 

p=0.002)과 의지력 부족(OR=0.656, p<0.001)만이 

유의하게 련이 있었고, 65∼74세의 군에서는 

의지력 부족(OR=0.714, p<0.001)과 부상에 한 

공포(OR=0.787, p=0.003)가 유의하게 련이 있

었다. 75세 이상의 군에서는 의지력 부족(OR=0.734, 

p<0.001), 부상에 한 공포(OR=0.807, p=0.003)가 

유의하게 련이 있었다. 

고  찰

  이 연구는 연령 를 성인, 기 노인, 후기 노

인으로 구분 후 신체활동과 인지된 운동장애요

인과의 련성을 보고자 하 다. 연령 를 세 개 

군으로 구분했을 때 의지력 부족이 모든 연령

에서 유의하 고, 64세 이하의 경우는 시간 부족 

여부와 통계 으로 련이 있었으며, 65세 이상의 

경우 부상에 한 공포와 련 있었다. 그리고 

64세 이하와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농 지역에

서도 농업을 하고 있는 군이 걷기실천율이 높았

으며 소득이 높은 64세 이하군에서 걷기 실천율이 

높았다. 

  연구 상자들의 걷기실천율은 64세 이하는 

58.6% 고 65-74세는 54.7% 그리고 75세 이상은 

49.5% 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걷기실천율은 낮

아져서 노쇠로 인한 걷기실천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특히 75세 이상의 경우 부상에 한 공포가 

다른 연령 에 비해서도 높았으며, 75세 이상 

군에서도 걷기 미실천 군이 실천 군에 비해 유

의하게 높아 노쇠로 인해 걷는 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걷다가 부상이 생길 것에 한 두려움

이 큼을 알 수 있다. 

- 93 -



6
  
나
이
에
 따

른
 신

체
활
동
 장

애
요
인

  
즉
 노

인
들
에
게
 걷

기
실
천
율
 자

체
뿐
만
 아

니
라
 균

형
과
 근

력
을
 함

께
 유

지
 증

진

할
 
수
 
있
는
 
운
동
이
 
필
요
할
 
것
이
다
. 
최
근
 
연
구
에
서
도
 
노
인
들
의
 
부
상
에
 

한
 

두
려
움
은
 
시
력
 

하
와
 
근
골
격
계
 
질
환
으
로
 
좌
식
생
활
을
 
주
로
 
하
는
 
노
인
들
 
사

이
에
서
 운

동
의
 장

벽
이
라
고
 보

고
되
어
[1
1]
, 
오
히
려
 쇠

약
으
로
 인

해
 보

행
에
 어

려

움
이
 
있
는
 
노
인
에
게
서
는
 
당
장
의
 
걷
기
 
운
동
보
다
는
 
근
력
 
회
복
운
동
과
 
낙
상

방
운
동
이
 
선
행
될
 
필
요
도
 
있
다
. 
즉
, 
노
인
의
 
운
동
은
 
유
형
, 
빈
도
 

 
강
도
 
등
을
 

개
별
 
노
인
 
맞
춤
식
으
로
 

근
되
어
야
 
하
며
 
신
체
활
동
에
 
의
해
 
유
발
된
 
통
증
과
 
부

상
을
 

방
하
기
 

한
 안

 조
치
를
 포

함
해
야
 한

다
[1
1,
12
].
 

T
ab
le
 2
. 
W
al
k
in
g
 a
ct
iv
it
y
 a
n
d
 d
em

og
ra
p
h
ic
 c
h
ar
ac
te
ri
st
ic
s 
ac
co
rd
in
g
 t
o 
ag

e 
g
ro
u
p
*

V
ar
ia
bl
e

≤
64
 y

ea
r

65
∼
74
 y

ea
r

≥
75
 y

ea
r

N
o

Y
es

p†
N
o

Y
es

p
N
o

Y
es

p
N

%
 

N
%
 

N
%
 

N
%
 

N
%
 

N
%
 

S
ex

M
al
e

12
7

38
.7
 

20
1

61
.3
 

0.
16
6

74
42
.5
 

10
0

57
.5
 

0.
32
8

80
50
.6
 

78
49
.4
 

0.
96
3

F
em

al
e

15
6

43
.9
 

19
9

56
.1
 

11
0

47
.4
 

12
2

52
.6
 

12
7

50
.4
 

12
5

49
.6
 

L
iv
in
g
 a
lo
ne

Y
es

26
42
.6
 

35
57
.4
 

0.
84
4

48
47
.1
 

54
52
.9
 

0.
68
4

86
49
.7
 

87
50
.3
 

0.
78
8

N
o

25
7

41
.3
 

36
5

58
.7
 

13
6

44
.7
 

16
8

55
.3
 

12
1

51
.1
 

11
6

48
.9
 

E
du

ca
ti
on

 l
ev
el

≤
6 
g
ra
de

45
40
.9
 

65
59
.1
 

0.
90
3

12
2

46
.4
 

14
1

53
.6
 

0.
55
8

17
7

51
.9
 

16
4

48
.1
 

0.
20
2

≥
7 
g
ra
de

23
8

41
.5
 

33
5

58
.5
 

62
43
.4
 

81
56
.6
 

30
43
.5
 

39
56
.5
 

In
co
m
e

<
2m

ill
io
n 
K
W

15
1

43
.0
 

20
0

57
.0
 

0.
38
7

15
4

45
.3
 

18
6

54
.7
 

0.
98
1

19
2

50
.1
 

19
1

49
.9
 

0.
58
6

≥
2m

ill
io
n 
K
W

13
2

39
.8
 

20
0

60
.2
 

30
45
.5
 

36
54
.5
 

15
55
.6
 

12
44
.4
 

Jo
b

F
ar
m
er

96
33
.6
 

19
0

66
.4
 

<
0.
00
1

97
43
.7
 

12
5

56
.3
 

0.
47
0

53
37
.9
 

87
62
.1
 

<
0.
00
1

O
th
er

18
7

47
.1
 

21
0

52
.9
 

87
47
.3
 

97
52
.7
 

15
4

57
.0
 

11
6

43
.0
 

S
oc
ia
l 

pa
rt
ic
ip
at
io
n

Y
es

19
0

39
.7
 

28
8

60
.3
 

0.
17
2

11
7

45
.3
 

14
1

54
.7
 

0.
98
8

90
53
.6
 

78
46
.4
 

0.
29
8

N
o

93
45
.4
 

11
2

54
.6
 

67
45
.3
 

81
54
.7
 

11
7

48
.3
 

12
5

51
.7
 

T
ru
st

Y
ex

19
9

40
.7
 

29
0

59
.3
 

0.
53
3

14
9

44
.9
 

18
3

55
.1
 

0.
70
6

17
5

49
.6
 

17
8

50
.4
 

0.
35
8

N
o

84
43
.3

11
0

56
.7

35
47
.3
 

39
52
.7
 

32
56
.1
 

25
43
.9
 

T
ot
al

28
3

41
.4

40
0

58
.6

18
4

45
.3

22
2

54
.7

20
7

50
.5

20
3

49
.5

0.
01
4

A
b
b
re
v
ia
ti
on

s:
 K

W
, 
K
or
ea
n
 W

on

* 
D
at
a 
ar
e 
p
re
se
n
te
d
 a
s 
n
u
m
b
er
(%

) 
u
n
le
ss
 o
th
er
w
is
e 
in
d
ic
at
ed
.

†
P
 v
al
u
e 
fr
om

 χ
2 
te
st
 f
or
 b
in
ar
y
 o
u
tc
om

es

- 94 -



김
보
경
, 
이
경

, 
서
애
림
, 
김
미
지
, 
서
성
효
, 
박
기
수
  
7

T
ab
le
 3
. 
W
al
k
in
g
 a
ct
iv
it
y
 a
n
d
 p
er
ce
iv
ed
 b
ar
ri
er
s 
ac
co
rd
in
g
 t
o 
ag

e 
g
ro
u
p

V
ar
ia
bl
es

≤
 6
4 
ye
ar

65
-7
4 
ye
ar

≥
75
 y
ea
r

N
o

Y
es

P
 v

al
ue

N
o

Y
es

P
 v
al
ue

N
o

Y
es

P
 v

al
ue

m
ea
n±

S
D

m
ea
n±

S
D

m
ea
n±

S
D

m
ea
n±

S
D

m
ea
n±

S
D

m
ea
n±

S
D

L
ac
k 
of
 t
im

e
3.
0±

1.
83

2.
1±

1.
78

<
0.
00
1

1.
9±

1.
94

1.
4±

1.
71

0.
00
6

1.
1±

1.
61

0.
9±

1.
46

0.
27
4

L
ac
k 
of
 s
oc
ia
l 
su
pp
or
t

1.
9±

1.
51

1.
6±

1.
42

0.
01
3

1.
7±

1.
57

1.
5±

1.
48

0.
41
6

2.
1±

1.
79

1.
8±

1.
52

0.
03
7

L
ac
k 
of
 e
ne
rg
y

3.
0±

1.
90

2.
1±

1.
78

<
0.
00
1

2.
1±

1.
91

1.
6±

1.
73

0.
00
3

1.
4±

1.
73

1.
2±

1.
45

0.
30
9

L
ac
k 
of
 w

ill
po
w
er

3.
2±

1.
93

1.
7±

1.
73

<
0.
00
1

2.
6±

1.
86

1.
4±

1.
64

<
0.
00
1

2.
7±

1.
95

1.
5±

1.
57

<
0.
00
1

F
ea
r 
of
 f
al
lin

g
0.
7±

1.
20

0.
5±

1.
01

0.
04
7

1.
5±

1.
60

0.
8±

1.
29

<
0.
00
1

2.
6±

1.
90

1.
5±

1.
54

<
0.
00
1

†
P
 v
al
u
e 
fr
om

 t
 t
es
t 
fo
r 
co
n
ti
n
u
ou

s 
ou
tc
om

es

T
ab
le
 4
. 
M
u
lt
ip
le
 l
og

is
ti
c 
re
g
re
ss
io
n
 a
n
al
y
si
s 
re
su
lt
s ≤
64
 y

ea
r

65
∼
74
 y
ea
r

≥
75
 y
ea
r

O
R

95
 C

I 
fo
r 
O
R

p 
va

lu
e

O
R

95
 C

I 
fo
r 
O
R

p 
va

lu
e

O
R

95
 C

I 
fo
r 
O
R

p 
va

lu
e

lo
w
er

up
pe
r

lo
w
er

up
pe
r

lo
w
er

up
pe
r

S
ex
 (
fe
m
al
e 
vs
 m

al
e(
re
f)
)

0.
97
0

0.
68
0

1.
38
3

0.
86
5

0.
88
8

0.
52
9

1.
49
0

0.
65
2

1.
40
0

0.
81
2

2.
41
6

0.
22
6

A
ge
 (
ye
ar
s)

1.
00
7

0.
98
9

1.
02
6

0.
44
9

1.
01
9

0.
94
2

1.
10
2

0.
64
3

0.
96
6

0.
91
0

1.
02
5

0.
25
2

L
iv
in
g 

al
on
e 
(n
o 
vs
 y

es
(r
ef
))

1.
12
3

0.
60
3

2.
09
4

0.
71
5

0.
81
8

0.
47
6

1.
40
8

0.
46
9

0.
89
3

0.
53
6

1.
49
0

0.
66
6

E
du

ca
ti
on

 l
ev
el
 (
≥
7 
vs
 ≤

6(
re
f)
)

1.
12
5

0.
67
2

1.
88
6

0.
65
4

0.
93
3

0.
53
8

1.
62
0

0.
80
6

1.
37
9

0.
72
2

2.
63
3

0.
33
0

In
co
m
e 
(≥

2 
vs
 <

2 
m
ill
io
n 
K
W
(r
ef
))

1.
73
7

1.
18
6

2.
54
5

0.
00
5

1.
28
9

0.
69
3

2.
40
1

0.
42
3

0.
87
4

0.
36
0

2.
12
3

0.
76
7

Jo
b 
(o
th
er
s 
vs
 f
ar
m
es
(r
ef
))

0.
38
0

0.
25
6

0.
56
4

<
0.
00
1

0.
78
2

0.
48
5

1.
26
2

0.
31
5

0.
46
3

0.
27
1

0.
78
9

0.
00
5

P
ar
ti
pa
ti
on
 (
no
 v
s 
ye
s(
re
f)
)

0.
98
1

0.
65
7

1.
46
5

0.
92
4

1.
13
4

0.
70
2

1.
83
0

0.
60
8

1.
97
8

0.
21
8

3.
21
2

0.
35
8

T
ru
st
 (
no

 v
s 
ye
s(
re
f)
)

1.
10
1

0.
74
3

1.
63
2

0.
63
0

0.
93
8

0.
53
9

1.
63
5

0.
82
2

0.
78
3

0.
41
2

1.
48
8

0.
45
5

L
ac
k 
of
 t
im

e
0.
81
9

0.
72
0

0.
93
1

0.
00
2

0.
99
2

0.
83
5

1.
17
8

0.
92
6

0.
95
3

0.
79
3

1.
14
4

0.
60
4

L
ac
k 
of
 s
oc
ia
l 
su
pp
or
t

1.
12
9

0.
98
8

1.
29
1

0.
07
5

1.
14
1

0.
97
6

1.
33
5

0.
09
8

1.
01
8

0.
88
1

1.
17
6

0.
80
6

L
ac
k 
of
 e
ne
rg
y

1.
01
3

0.
89
2

1.
15
1

0.
84
2

0.
96
6

0.
82
0

1.
13
9

0.
68
3

0.
99
9

0.
84
0

1.
18
8

0.
99
3

L
ac
k 
of
 w

ill
po
w
er

0.
65
6

0.
58
5

0.
73
6

<
0.
00
1

0.
71
4

0.
61
8

0.
82
5

<
0.
00
1

0.
73
4

0.
63
3

0.
85
2

<
0.
00
1

F
ea
r 
of
 f
al
lin

g
0.
98
8

0.
84
3

1.
15
8

0.
88
5

0.
78
7

0.
67
3

0.
92
0

0.
00
3

0.
80
7

0.
70
0

0.
93
0

0.
00
3

A
b
b
re
v
ia
ti
on

s:
 K

W
, 
K
or
ea
n
 W

on
, 
O
R
: 
od
d
s 
ra
ti
o

- 95 -



8  나이에 따른 신체활동 장애요인

  이 연구에서 모든 연령 에서 걷기실천과 

련이 있는 요인으로 의지력 부족이며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 다[6,13,14]. 특히 소득과 

의지력 부족이 함께 있으면 신체활동 실천에 더 

향을 다는 연구결과[6,14]를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 64세 이하 군 역시 소득과 의지력 

부족이 함께 향을  수 있음을 상할 수 있

다. 결과 으로  연령 의 사람들에게 자기 의

지력과 결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인지강화 

로그램이 필요하다[15,16]. 

  한편, 64세 이하의 성인들은 시간 부족이 걷

기실천의 장애요인이었는데, 다른 연구에서도 

성인들에게서 신체활동에 한 높은 장벽으로 

여겨져 왔다[17,18]. 이들 연령  집단에서는 일을 

마치고 난 뒤의 시간을 주로 가족과의 시간, 사

회  약속 등으로 보내고 있어 신체활동을 한 

시간으로 할애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해서는 신체활동에 한 사람

들의 인식 변화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이 은 

개인이 신체활동을 하기 어렵게 하는 사회  요

인을 함께 개선하여야 함을 제시하 다. 

  인지된 의지력 부족과 부상에 한 공포가 사

회  참여 여부와 련이 있어(Supplemental 

table) 평소 거주 공간에서 사회  참여를 하도록 

사회  모임을 활성화하는 것이 신체활동에 한 

의지력을 높이고 부상에 한 공포 역시 감소시

킬 수 있을 것이다. 후기 노인기에 해당하는 

상자들은 경로당에 모여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혼자서는 못하는 것을 함께 모여서 신체활동을 

함으로 인지력의 증 뿐만 아니라 경로당 안 근

력운동으로 부상에 한 공포 역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 은 먼  단면 연구가 가진 

제한 이 있다. 즉, 인지된 장애요인과 걷기실

천과의 시간  선후 계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 두 개면 지역주민을 상으로 실시

하여 농  체를 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인지된 장애요인에서 물리  환경(걷는 장소)에 

한 평가가 빠졌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비슷한 연구를 얻어 앞으로 

농 지역 주민들의 걷기 실천율 개선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할 가치는 있을 것이다. 그

지만 이후에는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의 인지

된 장애요인과 걷기실천율의 종단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결론 으로 연령 에 따른 인지된 장애요인은 

조 씩은 다르다. 65세 미만인 군에서는 의지력 

부족과 시간부족에 한 해결을 해서 마을 내

에서 일정한 시간 에 함께 걷기운동을 실시하

여 이를 해결하도록 하고, 65세 이상 낙상의 

험이 높은 노인들은 걷기운동과 함께 낙상 방

운동을 실시하여 부상에 한 공포를 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요  약

  이 연구는 연령 를 성인, 기 노인, 후기 노

인으로 구분 후 신체활동과 인지된 운동장애요

인과의 련성을 보고자 하 다. 

  연구 상자는 두 군데 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1500명을 상으로 실시하 으며 

걷기실천율의 정의는 주 5회 이상, 한번 할 때 

10분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하는 것으로 하 고, 

인지된 장애요인은 시간부족, 사회  지지 부족, 

기력 부족, 의지력 부족, 부상에 한 공포 등 5

개의 역으로 조사하 다.

  연령 를 세 개 군(∼64세 이하, 65-74세, 75세 

이상)으로 구분했을 때 의지력 부족이 모든 연

령 에서 유의하 고, 64세 이하의 경우는 시간 

부족이 련이 있었으며, 65세 이상은 부상에 

한 공포가 련 있었다.

  결론 으로 의지력 부족과 시간부족에 한 

해결을 해서 마을 내에서 일정한 시간 에 

함께 걷기운동을 실시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하고, 

노인들에게는 낙상 방을 하여 걷기운동과 

같은 유산소운동을 권장할 때 근력운동을 병행

해 실시하여 부상에 한 공포를 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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