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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유소년의 골연령에 따른 체력을 평가하는 데 있으며, 골연령에 따른 체력 표준지표
를 통해 유소년들의 균형적인 발달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연구 대상은 골연령 11세∼13세 
및 역연령 11세∼13세에 해당하는 73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골연령 산출을 위해 X-ray 필름을 촬영한 
후 TW3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체격은 신장, 체중을 신장계(Hanebio, Korea, 2021), Inbody 
270(Biospace, Korea, 2019)를 사용하여 총 2개의 체격 요소를 측정하였으며, 체력은 근력(악력), 평형성
(외발서기), 민첩성(플랫테핑), 순발력(제자리멀리뛰기), 유연성(좌전굴),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심폐지구
력(셔틀런)으로 총 7개 체력 요소의 종목을 측정하였다. 자료처리 방법은 SPSS PC/Program(Version 26.0)
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tes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p< .0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1세∼13세 골연령과 역연령을 비교한 결과, 체력에서 남자는 근력, 
순발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자는 근력, 평형성, 민첩성, 순발력, 유연성,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골연령에 따른 유소년의 성별과 연령(11∼13세)
별로 체력평가의 기초 자료인 골연령 체력 표준지표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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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evaluate physical fitness according to the bone age of youth, and 
ultimately provide basic data for balanced development of youth through physical fitness standard 
indicators according to the bone age. A total of 730 youth aged 11 to 13 years in bone age and 11 
to 13 years in chronological age were selected as subjects; and after taking X-ray films to calculate 
the bone age, they were evaluated by using the TW3 method. A total of 2 components in physique, 
which were stature and weight, were measured using a stadiometer(Hanebio, Korea, 2021) and Inbody 
270(Biospace, Korea, 2019). A total of 7 components in physical fitness were measured as well, which 
included muscular strength (Hand Grip Strength), balance (Bass Stick Test), agility (Plate Tapping), 
power (Standing Long Jump), flexibility (Sit&Reach), muscular endurance (Sit-Up), and cardiovascular 
endurance (Shuttle Run). Descriptive statistics and independent t-test were conducted for data 
processing using the SPSS PC/Program(Version 26.0), and it was considered significant at the level of 
p< .05.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 First, the result of comparing the bone 
age and the chronological age of 11 to 13 years old in physical fitness, mal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muscular strength, power, muscular endurance, and cardiovasular endurance. In females, 
muscular strength, balance, agility, power, flexibility, muscular endurance, and cardiovascular 
enduranc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Second, physical fitness standard indicators were presented for 
each gender and age (11-13 years old) of youth according to the bone age; and based on this, 
physical fitness standard indicators, which are basic data for physical fitness evaluation according to 
the bone age of youth, were presented.

Keywords : Youth, Bone Age, Physical Fitness, Development of Standard Indicators, TW3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유소년은 인간의 발육발달 중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1]. 유소년의 발육발달 속도와 패턴은 모두 다를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체력도 개인차가 발생한다
[2,3,4]. 이에 따라 유소년의 체력 요인을 정확하
게 평가하여 체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5].
  골연령은 출생부터 성인 때까지 가장 좋은 생
물학적 성숙의 지표라 보고되고 있으며[6], 유소
년의 체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역연령(chronological 
age)보다 골격성숙도를 평가하는 골연령(bone 
age)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7]. 더불어 골
연령은 소아나 유소년의 몸 성장 상태를 추정하
는데 가장 정확하고 신뢰되는 자료이다[8]. 
  Lefevre et al. [9]은 역연령에 비해 골연령이 
조기성숙한 유소년들은 미성숙한 유소년들 보다 
신장과 체중이 우수하기 때문에 체력이 뛰어나다
고 하였다. 이는 조기성숙한 유소년들은 신장과 

체중이 더 크기 때문에 체력이 높을 수 있으며, 
성숙 속도의 차이는 체력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9]. 이와 관련하여 Beunen 
et al. [10]과 Bouchard et al. [11]은 골연령이라
는 관점에서 역연령에 따라 개인의 차이가 존재
함으로 역연령을 기준으로 한 체력 평가는 골연
령이 낮은 유소년들에게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
였다. Mafulli [12] 또한 체력의 올바른 기준 설
정 및 평가를 위해서는 역연령과 함께 생물학적 
성숙 지표인 골연령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윤경희[13]는 유소년의 신체활동은 체력 증진 
및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며, 일생에 있어 발육
발달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 보고 있다. 또한 가
장 중요한 신체적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운동
기능의 향상과 심신의 발달을 균형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준범[14]은 유소년기는 사회적, 
신체적 발달과 정서적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로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위해 건강 체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체력은 과거의  
운동과 관련된 것에서 건강과 관련된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건강 및 체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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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정신과 일상생활
을 영위할 수 있는 튼튼한 몸, 그리고 원만한 사
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삶의 질을 결정하
는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15,16,17]. 
또한 체력은 신체적 능력을 대표하며 건강수준과 
활동 요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써[18], 운동
을 통한 체력 증진은 수명 연장과 올바른 생활습
관을 형성시킨다[13]. 
  따라서 유소년 체력 평가는 역연령보다 골연령
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대부
분의 공공기관과 사설기관에서는 역연령을 통해 
체력을 평가하고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유소년의 골연령을 통해 체력을 
평가하는 데 있으며, 궁극적으로 골연령에 따른 
체력 표준지표를 통해 유소년들의 균형적인 발달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1.2. 연구의 목적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유소년의 골연령에 따른 체력 
표준지표를 통해 체력을 평가하고 유소년들의 균
형적인 체력 발달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
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소년의 역연령과 골연령에 따른 체력
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유소년의 역연령과 골연령의 체력 지표
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6세∼16세에 해당하는 유
소년을 대상으로 다단계 유층집락무선표집법을 
사용하여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 
스포츠 관련 사설기관 1곳으로 총 3곳을 선정하
여 총 2851명을 표집 하였다. 표집 된 자료 중 
골연령 11세∼13세 및 역연령 11세∼13세에 해
당하지 않거나 기록이 누락되고 측정 태도가 불
성실하다고 판단된 1390명을 제외하여 실제 분석
에 사용된 자료는 총 1461명이다. 수집된 1461
명의 자료 중 비교대상인 골연령 11세∼13세에 
해당하는 유소년 730명을 추출하여 일반적 특성
을 확인한 결과 <Table 1>과 같다.

2.2. 측정방법

  2.2.1. 측정기간
  본 연구는 2019년 10월 28일부터 12월 14일, 
2021년 4월 19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2년에 걸
쳐 골연령 및 체격, 체력을 측정하였다.

  2.2.2. 측정항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유소년의 골연령 및 체격, 체력의 
측정항목은 <Table 2>와 같다.

  (1) 골연령 및 역연령
  본 연구에서 골연령 산출을 위해 연구 대상자
의 좌측 손 및 손목 X-ray 필름을 촬영한 후 부
위별 골성숙도를 Tanner et al. [19]가 고안한 골
격성숙도 판정의 TW3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역
연령은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출생년월
을 사용하였다. 

  (2) 체격 및 체력측정
  유소년의 체격은 신장, 체중을 신장계, Inbody 
270를 사용하여 총 2개의 체격 요소를 측정하였
으며, 체력은 근력(악력), 평형성(외발서기), 민첩
성(플랫테핑), 순발력(제자리멀리뛰기), 유연성(좌
전굴),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심폐지구력(셔틀
런)으로 총 7개 체력 요소를 측정하였다. 측정 횟
수는 2회를 기준으로 측정한 후 더 좋은 기록을 
기입하였고, 반복 측정이 어려운 윗몸일으키기, 
셔틀런은 1회 측정하였다. 

2.3. 측정도구

  본 연구 대상자의 골연령 및 체격, 체력을 측
정하기 위해 골연령은 X-ray(DK Medical 
System,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체격 중 
신장은 신장계(Hanebio, Korea, 2021), 체중 측
정은 생체 전기 임피던스법(Bioelectrical 
Impedence Analysis)을 적용하는 Inbody 270 
(Biospace, Korea, 2019)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체력 중 근력은 악력 측정기(Donghwa Athletic 
Corporation, China, 2019), 평형성은 자체 제작 
평형대(Wood Land Furniture Workshop, 
Korea, 2021), 민첩성은 자체 제작 보드(Wood 
Land Furniture Workshop, Korea, 2021), 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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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Male

BA N CA n
Height Weight

M S.D. M S.D.

11 226

10 1 143.300 - 53.900 -
11 49 145.488 4.5314 45.602 8.9352
12 103 147.581 5.3676 47.929 10.5418
13 72 150.592 5.4904 46.135 8.5292
14 1 163.700 - 58.800 -

12 94

11 5 146.500 8.2253 49.040 11.3441
12 26 151.427 6.4003 48.346 10.8786
13 57 154.667 6.7873 53.237 11.2803
14 5 156.900 3.7954 49.800 7.2805
15 1 157.500 - 43.300 -

13 70

11 2 151.200 8.2024 54.850 5.0205
12 16 156.269 8.8194 58.531 10.5116
13 39 158.903 5.5849 56.495 10.8874
14 9 161.878 5.7041 55.978 12.8697
15 2 164.400 5.6569 52.700 9.3338
16 2 169.050 1.3435 55.050 4.4548

Female

BA N CA n
Height Weight

M S.D. M S.D.

11 148

10 5 141.220 3.3041 37.400 4.0398
11 39 144.959 5.6451 40.982 7.5792
12 70 148.546 5.1901 41.983 7.6726
13 33 150.848 5.8983 41.339 7.2939
14 1 151.200 - 37.500 -

12 113

11 11 147.527 4.0522 43.373 9.8679
12 49 151.937 5.5183 45.576 7.0879
13 45 154.076 4.9295 46.451 8.7149
14 8 157.150 4.5422 44.600 8.8470

13 79

11 1 161.400 - 74.300 -
12 19 154.111 5.4833 49.632 11.9042
13 51 155.476 5.4908 48.025 9.5570
14 7 159.629 3.9280 53.529 7.0807
15 1 161.100 - 48.800 -

BA: Bone Age, CA: Chronological Age

력은 제자리멀리뛰기 매트(Promax, Taiwan, 
2006), 유연성은 좌전굴 측정기(World Sports 
Industry, Korea, 2019), 근지구력은 싯업보드
(Everlast, China, 2013), 마지막으로 심폐지구력

은 올인원 CD플레이어를 사용한 셔틀런을 통해 
측정하였다. 골연령 및 체격, 체력의 측정도구는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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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suring Components of Bone Age, Physique, Physical Fitness

Factor Components Content
Bone Age Bone Age X-ray, TW3

Physique
Height Measurement of Height
Weight Measurement of Weight

Physical Fitness

Cardiovascular Endurance Shuttle Run
Muscular Strength Hand Grip Strength
Muscular Endurance Sit-Up
Flexibility Sit&Reach
Power Standing Long Jump
Agility Plate Tapping
Balance Bass Stick Test

Table 3. Measuring Instrument

Measurement
Measuring 

Components
Measuring Instrument

Bone Age Bone Age
Diagnosis Radiation Equipment

(DK Medical System, Korea, 2006)

Physique
Height

Human Measuring Instrument
(Hanebio, Korea, 2021)

Weight
Inbody 270

(Biospace, Korea, 2019)

Physical Fitness

Muscular Strength
Grip Strength Indicator

(Donghwa Athletic Corporation, China, 2019)

Balance
Custom-Made Stick

(Wood Land Furniture Workshop, Korea, 2021)

Agility
Custom-Made Board

(Wood Land Furniture Workshop, Korea, 2021)

Power
Standing Long Jump Mat
(Promax, Taiwan, 2006)

Flexibility
Sit & Reach Box

(World Sports Industry, Korea, 2019)
Muscular 
Endurance

Sit-Up Board
(Everlast, China, 2013)

Cardiovascular 
Endurance

All-In-One CD Player System
(INVIO, Korea, 2019)

2.4. 자료처리

  자료처리 방법은 SPSS PC/Program(Version 
2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
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된 13개의 뼈의 
RUS score를 골격성숙도 환산표에 대입하여 골
연령을 산출하였다. 둘째, 골연령 11세∼13세를 

대상으로 체격과 체력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골연령 11세∼13
세의 체력과 역연령 11세∼13세 체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유
의수준은 p< .05로 분석하였다. 넷째, 골연령 11
세∼13세를 대상으로 체력 표준지표를 산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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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The Difference in Physical Fitness According to Bone Age and Chronological Age of 
Males and Females Aged 11

Sex Male Female
Age n M S.D. t-value n M S.D. t-value

11

HGS
BA 226 20.44 4.1321

10.075*** 148 17.72 4.4897
7.300***

CA 227 16.63 3.9197 237 14.56 3.8897

BST
BA 226 21.32 22.8233

-.539
148 34.42 39.6697

.937
CA 227 22.50 23.4991 237 31.03 30.8652

PLT
BA 226 6.82 1.2566

-2.585* 148 6.93 1.3309
-3.857***

CA 227 7.14 1.4322 237 7.51 1.5570

SLJ
BA 226 147.71 22.5611

3.157** 148 137.29 19.0692
5.125***

CA 227 141.12 21.9113 237 127.28 18.3884

S&R
BA 226 5.16 7.4386

.416
148 10.94 6.5319

3.025**

CA 227 4.89 6.2058 237 8.81 6.8564

S-U
BA 226 58.98 70.832

3.032** 148 49.25 54.461
3.420**

CA 227 41.38 51.018 237 32.42 31.463

SR
BA 226 58.62 27.458

4.539*** 148 55.15 23.912
5.402***

CA 227 48.07 21.646 237 42.69 18.587

*p< .05, **p< .01, ***p< .001
BA: Bone Age, CA: Chronological Age, HGS: Hand Grip Strength, BST: Bass Stick Physical 
Fitness, PLT: Plate Tapping, SLJ: Standing Long Jump, S&R: Sit&Reach, S-U : Sit-Up, SR: 
Shuttle Run

위해 비교분석 실시하였으며, 백분위를 이용하여 
등급에 따라 1등급 5%, 2등급 35%, 3등급 65%, 
4등급 95%, 5등급 100%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3. 결 과

3.1. 골연령과 역연령에 따른 체력 차이

  골연령과 역연령에 따른 체력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1>, <Table 4-2>, <Table 4-3>과 같
다.
 <Table 4-1>에 따르면 11세 남자의 경우, 악력
은 골연령(20.44±4.1321)이 역연령(16.63± 
3.9197) 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10.075***)가 나타났다. 플랫테핑은 골연
령(6.82±1.2566)이 역연령(7.14±1.4322)보다 높
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585*)
가 나타났다. 제자리멀리뛰기는 골연령(147.71± 
22.5611)이 역연령(141.12±21.9113)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3.157**)가 

나타났다. 윗몸일으키기는 골연령(58.98±70.832)
이 역연령(41.38±51.018)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3.032**)가 나타났다. 셔
틀런은 골연령(58.62±27.458)이 역연령(48.07± 
21.646)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4.539***)가 나타났다. 11세 여자의 악력
은 골연령(17.72±4.4897)이 역연령(14.56± 
3.8897)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7.300***)가 나타났다. 플랫테핑은 골연령
(6.93±1.3309)이 역연령(7.51±1.5570)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3.857***)가 
나타났다. 제자리멀리뛰기는 골연령(137.29± 
19.0692)이 역연령(127.28±18.3884)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5.125***)가 
나타났다. 좌전굴은 골연령(10.94±6.5319)이 역
연령(8.81±6.8564)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t=3.025**)가 나타났다. 윗몸일으
키기는 골연령(49.25±54.461)이 역연령(32.42± 
31.463)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3.420**)가 나타났다. 셔틀런은 골연령
(55.15±23.912)이 역연령(42.69±18.587)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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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The Difference in Physical Fitness According to Bone Age and Chronological Age of 
Males and Females Aged 12

Sex Male Female
Age n M S.D. t-value n M S.D. t-value

12

HGS
BA 94 22.48 4.4075

4.593*** 113 20.06 4.4343
5.045***

CA 241 19.72 5.1468 264 17.58 4.3566

BST
BA 94 22.45 20.1574

-.428
113 24.65 23.1437

-3.228**

CA 241 23.70 25.2301 264 35.53 41.7944

PLT
BA 94 6.70 1.1165

-.059
113 6.96 1.367

.463
CA 241 6.71 1.2730 264 6.89 1.2008

SLJ
BA 94 159.11 24.1811

4.396*** 113 137.77 19.1026
.722

CA 241 146.86 22.4087 264 136.24 18.7475

S&R
BA 94 8.78 6.3354

3.141** 113 12.11 6.5276
.587

CA 241 6.15 7.0616 264 11.66 6.8386

S-U
BA 94 58.71 40.405

.079
113 36.50 31.675

-1.104
CA 241 58.17 61.723 264 41.73 45.968

SR
BA 94 68.15 25.753

1.435
113 63.48 22.99

2.093*

CA 241 63.42 30.205 264 57.73 25.01
*p< .05, **p< .01, ***p< .001
BA: Bone Age, CA: Chronological Age, HGS: Hand Grip Strength, BST: Bass Stick Physical Fitness, 
PLT: Plate Tapping, SLJ: Standing Long Jump, S&R: Sit&Reach, S-U : Sit-Up, SR: Shuttle Run

Table 4-3. The Difference in Physical Fitness According to Bone Age and Chronological Age of 
Males and Females Aged 13

Sex Male Female
Age n M S.D. t-value n M S.D. t-value

13

HGS
BA 70 26.04 5.8328

2.932** 79 22.05 4.2793
1.258

CA 230 23.72 5.8039 196 21.27 4.7674

BST
BA 70 22.68 23.8626

-.887
79 26.78 26.9075

-1.076
CA 230 26.11 29.6154 196 30.90 29.4382

PLT
BA 70 6.45 1.3649

-1.298
79 6.94 1.4218

.372
CA 230 6.69 1.2951 196 6.86 1.4519

SLJ
BA 70 163.00 24.8862

.819
79 144.33 22.0071

.390
CA 230 160.16 25.5613 196 143.25 20.2817

S&R
BA 70 6.25 7.4203

-1.276
79 12.81 8.4489

-.467
CA 230 7.49 6.9788 196 13.29 7.3088

S-U
BA 70 68.17 78.547

.598
79 42.61 33.139

-.915
CA 230 62.95 58.861 196 49.34 61.896

SR
BA 70 66.07 26.247

.020
79 65.43 25.387

1.262
CA 230 66.00 24.736 196 61.50 22.510

**p< .01
BA: Bone Age, CA: Chronological Age, HGS: Hand Grip Strength, BST: Bass Stick Physical Fitness, 
PLT: Plate Tapping, SLJ: Standing Long Jump, S&R: Sit&Reach, S-U : Sit-Up, SR: Shuttle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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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 
5.402***)가 나타났다. 
  <Table 4-2>에 따르면 12세 남자의 경우, 악
력은 골연령(22.48±4.4075)이 역연령(19.72± 
5.1468)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4.593***)가 나타났다. 제자리멀리뛰기는 
골연령(159.11±24.1811)이 역연령(146.86± 
22.4087)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4.396***)가 나타났다. 좌전굴은 골연령
(8.78±6.3354)이 역연령(6.15±7.0616)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3.141**)가 
나타났다. 11세 여자의 악력은 골연령(20.06± 
4.4343)이 역연령(17.58±4.3566)보다 높게 나타
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5.045***)가 나타
났다. 외발서기는 역연령(35.53±41.7944)이 골연
령(24.65±23.1437) 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t=-3.228**)가 나타났다. 셔틀
런은 골연령(63.48±22.99)이 역연령(57.73± 
25.01)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t=2.093*)가 나타났다.
  <Table 4-3>에 따르면 13세 남자의 경우, 악
력은 골연령(26.04±5.8328)이 역연령(23.72± 
5.8039)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932**)가 나타났다.

3.2. 골연령과 역연령에 따른 체력 표준지표 

차이

  골연령과 역연령에 따른 체력 표준지표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비교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
과는 <Table 5-1>, <Table 5-2>, <Table 5-3>
과 같다.
  <Table 5-1>에 따르면 골연령 11세 남자의 경
우, 악력검사는 23.5kg 이상은 1등급, 17.9∼
23.4kg은 2등급, 15.1∼17.8kg은 3등급, 10.5∼
15.0kg은 4등급, 10.4kg 이하는 5등급으로 나타
났다. 외발서기의 경우, 78.0초 이상은 1등급, 
20.3∼77.9초는 2등급, 9.0∼20.2초는 3등급, 2.1
∼8.9초는 4등급, 2.0초 이하는 5등급으로 나타났
다. 플랫테핑의 경우, 6.2초 이하는 1등급, 6.3∼
7.2초는 2등급, 7.3∼9.8초는 3등급, 9.9∼14.8초
는 4등급, 14.9초 이상은 5등급으로 나타났다. 제
자리멀리뛰기의 경우, 175.1cm 이상은 1등급, 
150.1∼175.0cm는 2등급, 133.9∼150.0cm는 3
등급, 108.5∼133.8cm은 4등급, 108.4cm 이하는 
5등급으로 나타났다. 좌전굴의 경우, 14.6cm 이
상은 1등급, 7.7∼14.5cm는 2등급, 3.1∼7.6cm는 

3등급, -5.9∼3.0kg은 4등급, -6.0cm이하는 5등
급으로 나타났다. 윗몸일으키기의 경우, 115개 이
상은 1등급, 38∼114개는 2등급, 23∼37개는 3
등급, 9∼22개는 4등급, 8개 이하는 5등급으로 
나타났다. 셔틀런의 경우, 87개 이상은 1등급, 55
∼86개는 2등급, 38∼54개는 3등급, 19∼37개는 
4등급, 18개 이하는 5등급으로 나타났다. 
  역연령 11세 남자의 경우, 악력검사는 27.3kg 
이상은 1등급, 21.7∼27.2kg은 2등급, 18.8∼
21.6kg은 3등급, 14.3∼18.7kg은 4등급, 14.2kg 
이하는 5등급으로 나타났다. 외발서기의 경우, 
71.9초 이상은 1등급, 19.0∼71.8초는 2등급, 9.3
∼18.9초는 3등급, 2.1∼9.2초는 4등급, 2초 이하
는 5등급으로 나타났다. 플랫테핑의 경우, 6초 이
하는 1등급, 6.1∼6.9초는 2등급, 7.0∼8.9초는 3
등급, 9.0∼11.7초는 4등급, 11.8초 이상은 5등급
으로 나타났다. 제자리멀리뛰기의 경우, 188.7cm 
이상은 1등급, 155.6∼188.6cm는 2등급, 141.5∼
155.5cm는 3등급, 110.1∼141.4kg은 4등급, 
110.0cm 이하는 5등급으로 나타났다. 좌전굴의 
경우, 18cm 이상은 1등급, 8.1∼17.9cm는 2등급, 
2.8∼8.0cm는 3등급, -7.1∼2.7kg은 4등급, 
-7.2cm이하는 5등급으로 나타났다. 윗몸일으키기
의 경우, 205개 이상은 1등급, 51∼204개는 2등
급, 29∼50개는 3등급, 11∼28개는 4등급, 10개 
이하는 5등급으로 나타났다. 셔틀런의 경우, 108
개 이상은 1등급, 70∼107개는 2등급, 45∼69개
는 3등급, 20∼44개는 4등급, 19개 이하는 5등급
으로 나타났다.
  골연령 11세 여자의 체력지표를 살펴본 결과, 
악력검사의 경우, 26.0kg 이상은 1등급, 18.8∼
25.9kg은 2등급, 16.3∼18.7kg은 3등급, 11.3∼
16.2kg은 4등급, 11.2kg 이하는 5등급으로 나타
났다. 외발서기의 경우, 107.5초 이상은 1등급, 
33.3∼107.4초는 2등급, 12.1∼33.2초는 3등급, 
2.4∼12.0초는 4등급, 2.3초 이하는 5등급으로 나
타났다. 플랫테핑의 경우, 6.3초 이하는 1등급, 
6.4∼7.0초는 2등급, 7.1∼9.4초는 3등급, 9.5∼
12.7초는 4등급, 12.8초 이상은 5등급으로 나타
났다. 제자리멀리뛰기의 경우, 170.9cm 이상은 1
등급, 145.1∼170.8cm는 2등급, 130.1∼145.0cm
는 3등급, 104.5∼130.0kg은 4등급, 104.4cm 이
하는 5등급으로 나타났다. 좌전굴의 경우, 22.5cm 
이상은 1등급, 13.4∼22.4cm는 2등급, 8.3∼
13.3cm는 3등급, 0.3∼8.2kg은 4등급, 0.2cm이하
는 5등급으로 나타났다. 윗몸일으키기의 경우,



Vol. 38, No. 6 (2021) 유소년의 골연령에 따른 체력 표준지표 개발   9

- 1635 -

Table 5-1. Physical Fitness Standard Indicators in 11years of Bone Age and Chronological Age

Physical 
Fitness

Program
Sex

Physical Fitness Level and Score

Poor 
(5)

Low 
(4)

Moderate 
(3)

Good 
(2)

Excellent (1)

HGS
(Right)

Male
BA ∼14.2 14.3∼18.7 18.8∼21.6 21.7∼27.2 27.3∼

CA ∼10.4 10.5∼15.0 15.1∼17.8 17.9∼23.4 23.5∼

Female
BA ∼11.2 11.3∼16.2 16.3∼18.7 18.8∼25.9 26.0∼

CA ∼8.8 8.9∼13.4 13.5∼15.8 15.9∼21.4 21.5∼

BST

Male
BA ∼2.0 2.1∼9.2 9.3∼18.9 19.0∼71.8 71.9∼

CA ∼2.0 2.1∼8.9 9.0∼20.2 20.3∼77.9 78.0∼

Female
BA ∼2.3 2.4∼12.0 12.1∼33.2 33.3∼107.4 107.5∼

CA ∼2.8 2.9∼13.0 13.1∼30.6 30.7∼87.8 87.9∼

PLT

Male
BA 11.8∼ 9.0∼11.7 7.0∼8.9 6.1∼6.9 ∼6.0

CA 14.9∼ 9.9∼14.8 7.3∼9.8 6.3∼7.2 ∼6.2

Female
BA 12.8∼ 9.5∼12.7 7.1∼9.4 6.4∼7.0 ∼6.3

CA 12.0∼ 10.7∼11.9 7.8∼10.6 6.6∼7.7 6.5∼

SLJ

Male
BA ∼110.0 110.1∼141.4 141.5∼155.5 155.6∼188.6 188.7∼

CA ∼108.4 108.5∼133.8 133.9∼150.0 150.1∼175.0 175.1∼

Female
BA ∼104.4 104.5∼130.0 130.1∼145.0 145.1∼170.8 170.9∼

CA ∼98.8 98.9∼120.0 120.1∼135.0 135.1∼155.0 155.1∼

S&R

Male
BA ∼-7.2 -7.1∼2.7 2.8∼8.0 8.1∼17.9 18∼

CA ∼-6.0 -5.9∼3.0 3.1∼7.6 7.7∼14.5 14.6∼

Female
BA ∼0.2 0.3∼8.2 8.3∼13.3 13.4∼22.4 22.5∼

CA ∼-3.3 -3.2∼6.5 6.6∼12.0 12.1∼18.7 18.8∼

S-U

Male
BA ∼10 11∼28 29∼50 51∼204 205∼

CA ∼8 9∼22 23∼37 38∼114 115∼

Female
BA ∼11 12∼26 27∼43 44∼144 145∼

CA ∼5 6∼18 19∼30 31∼103 104∼

SR

Male
BA ∼19 20∼44 45∼69 70∼107 108∼

CA ∼18 19∼37 38∼54 55∼86 87∼

Female
BA ∼17 18∼46 47∼62 63∼96 97∼

CA ∼15 16∼33 34∼51 52∼75 76∼

HGS: Hand Grip Strength, BST: Bass Stick Physical Fitness, PLT: Plate Tapping, SLJ: Standing 
Long Jump, S&R: Sit&Reach, S-U : Sit-Up, SR: Shuttle Run, BA: Bone Age, CA: Chronologic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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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개 이상은 1등급, 44∼144개는 2등급, 27∼
43개는 3등급, 12∼26개는 4등급, 11개 이하는 
5등급으로 나타났다. 셔틀런의 경우, 97개 이상은 
1등급, 63∼96개는 2등급, 47∼62개는 3등급, 18
∼46개는 4등급, 17개 이하는 5등급으로 나타났
다.
  유소년들의 골연령에 따른 체력 표준지표 결과
는 <Table 5-2>와 같다.
  골연령 12세 남자의 체력지표를 살펴본 결과, 
악력검사의 경우, 30.7kg 이상은 1등급, 24.5∼
30.6kg은 2등급, 20.9∼24.4kg은 3등급, 15.8∼
20.8kg은 4등급, 15.7kg 이하는 5등급으로 나타
났다. 외발서기의 경우, 66.2초 이상은 1등급, 
21.0∼66.1초는 2등급, 9.5∼20.9초는 3등급, 2.7
∼9.4초는 4등급, 2.6초 이하는 5등급으로 나타났
다. 플랫테핑의 경우, 6.1초 이하는 1등급, 6.2∼
6.9초는 2등급, 7.0∼8.6초는 3등급, 8.7∼10.0초
는 4등급, 10.1초 이상은 5등급으로 나타났다. 제
자리멀리뛰기의 경우, 202.6cm 이상은 1등급, 
169.6∼202.5cm는 2등급, 150.1∼169.5cm는 3
등급, 115.0∼150.0cm은 4등급, 114.9cm 이하는 
5등급으로 나타났다. 좌전굴의 경우, 17.7cm 이
상은 1등급, 11.6∼17.6cm는 2등급, 7.0∼
11.5cm는 3등급, -4.9∼6.9cm은 4등급, -5.0cm
이하는 5등급으로 나타났다. 윗몸일으키기의 경
우, 156개 이상은 1등급, 61∼155개는 2등급, 41
∼60개는 3등급, 11∼40개는 4등급, 10개 이하는 
5등급으로 나타났다. 셔틀런의 경우, 109개 이상
은 1등급, 77∼108개는 2등급, 55∼76개는 3등
급, 33∼54개는 4등급, 32개 이하는 5등급으로 
나타났다.
  골연령 12세 여자의 체력지표를 살펴본 결과, 
악력검사의 경우, 27.3kg 이상은 1등급, 21.6∼
27.2kg은 2등급, 18.2∼21.5kg은 3등급, 13.0∼
18.1kg은 4등급, 12.9kg 이하는 5등급으로 나타
났다. 외발서기의 경우, 69.7초 이상은 1등급, 
24.4∼69.6초는 2등급, 10.9∼24.3초는 3등급, 
1.9∼10.8초는 4등급, 1.8초 이하는 5등급으로 나
타났다. 플랫테핑의 경우, 6.1초 이하는 1등급, 
6.2∼7.1초는 2등급, 7.2∼9.4초는 3등급, 9.5∼
11.4초는 4등급, 11.5초 이상은 5등급으로 나타
났다. 제자리멀리뛰기의 경우, 172.3cm 이상은 1
등급, 145.1∼172.2cm는 2등급, 130.1∼145.0cm
는 3등급, 106.4∼130.0kg은 4등급, 106.3cm 이
하는 5등급으로 나타났다. 좌전굴의 경우, 
23.1cm 이상은 1등급, 13.6∼23.0cm는 2등급, 

10.8∼13.5cm는 3등급, 0.7∼10.7kg은 4등급, 
0.6cm이하는 5등급으로 나타났다. 윗몸일으키기
의 경우, 106개 이상은 1등급, 35∼105개는 2등
급, 21∼34개는 3등급, 10∼20개는 4등급, 9개 
이하는 5등급으로 나타났다. 셔틀런의 경우, 99개 
이상은 1등급, 74∼98개는 2등급, 52∼73개는 3
등급, 27∼51개는 4등급, 26개 이하는 5등급으로 
나타났다.

3.3. 골연령에 따른 13세 체력 표준지표

  유소년들의 골연령에 따른 체력 표준지표 결과
는 <Table 5-3>와 같다. 
  골연령 13세 남자의 체력지표를 살펴본 결과, 
악력검사의 경우, 38.2kg 이상은 1등급, 26.4∼
38.1kg은 2등급, 23.7∼26.3kg은 3등급, 17.1∼
23.6kg은 4등급, 17.0kg 이하는 5등급으로 나타
났다. 외발서기의 경우, 78.2초 이상은 1등급, 
19.5∼78.1초는 2등급, 10.3∼19.4초는 3등급, 
2.1∼10.2초는 4등급, 2.0초 이하는 5등급으로 나
타났다. 플랫테핑의 경우, 5.8초 이하는 1등급, 
5.9∼6.4초는 2등급, 6.5∼9.2초는 3등급, 9.3∼
12.0초는 4등급, 12.1초 이상은 5등급으로 나타
났다. 제자리멀리뛰기의 경우, 207.3cm 이상은 1
등급, 170.1∼207.2cm는 2등급, 151.9∼170.0cm
는 3등급, 122.8∼151.8kg은 4등급, 122.7cm 이
하는 5등급으로 나타났다. 좌전굴의 경우, 
16.4cm 이상은 1등급, 9.1∼16.3cm는 2등급, 5.0
∼9.0cm는 3등급, -9.9∼4.9kg은 4등급, 
-10.0cm이하는 5등급으로 나타났다. 윗몸일으키
기의 경우, 178개 이상은 1등급, 61∼177개는 2
등급, 42∼60개는 3등급, 18∼41개는 4등급, 17
개 이하는 5등급으로 나타났다. 셔틀런의 경우, 
106개 이상은 1등급, 76∼105개는 2등급, 52∼
75개는 3등급, 27∼51개는 4등급, 26개 이하는 
5등급으로 나타났다.
  골연령 13세 여자의 체력지표를 살펴본 결과, 
악력검사의 경우, 29.8kg 이상은 1등급, 23.8∼
29.7kg은 2등급, 23.7∼20.7kg은 3등급, 20.6∼
14.0kg은 4등급, 13.9kg 이하는 5등급으로 나타
났다. 외발서기의 경우, 80.1초 이상은 1등급, 
24.1∼80.0초는 2등급, 10.3∼24.0초는 3등급, 
1.6∼10.2초는 4등급, 1.5초 이하는 5등급으로 나
타났다. 플랫테핑의 경우, 6.1초 이하는 1등급, 
6.2∼7.0초는 2등급, 7.1∼9.7초는 3등급, 9.8∼
11.0초는 4등급, 11.1초 이상은 5등급으로 나타
났다. 제자리멀리뛰기의 경우, 186.1cm 이상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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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Physical Fitness Standard Indicators in 12years of Bone Age and Chronological Age

Physical 
Fitness

Program
Sex

Physical Fitness Level and Score

Poor 
(5)

Low 
(4)

Moderate 
(3)

Good 
(2)

Excellent (1)

HGS
(Right)

Male
BA ∼15.7 15.8∼20.8 20.9∼24.4 24.5∼30.6 30.7∼

CA ∼12.3 12.4∼17.8 17.9∼21.1 21.2∼27.3 27.4∼

Female
BA ∼12.9 13.0∼18.1 18.2∼21.5 21.6∼27.2 27.3∼

CA ∼11.1 11.2∼15.8 15.9∼19.0 19.1∼24.9 25.0∼

BST

Male
BA ∼2.6 2.7∼9.4 9.5∼20.9 21.0∼66.1 66.2∼

CA ∼2.3 2.4∼9.0 9.1∼21.4 21.5∼79.6 79.7∼

Female
BA ∼1.8 1.9∼10.8 10.9∼24.3 24.4∼69.6 69.7∼

CA ∼2.9 3.0∼11.2 11.3∼35.7 35.8∼123.5 123.6∼

PLT

Male
BA 10.1∼ 8.7∼10.0 8.6∼7.0 6.9∼6.2 ∼6.1

CA 12∼ 9.0∼11.9 6.9∼8.9 6.1∼6.8 6.0∼

Female
BA 11.5∼ 9.5∼11.4 7.2∼9.4 6.2∼7.1 ∼6.1

CA 10.7∼ 9.5∼10.6 7.1∼9.4 7.0∼6.4 ∼6.3

SLJ

Male
BA ∼114.9 115.0∼150.0 150.1∼169.5 169.6∼202.5 202.6∼

CA ∼110.0 110.1∼140.0 140.1∼156.0 156.1∼184.9 185.0∼

Female
BA ∼106.3 106.4∼130.0 130.1∼145.0 145.1∼172.2 172.3∼

CA ∼106.1 129.0∼142.5 142.6∼167.7 167.8∼189.0 189.1∼

S&R

Male
BA ∼-5.0 -4.0∼6.9 7.0∼11.5 11.6∼17.6 17.7∼

CA ∼-6.4 -6.3∼3.7 3.8∼8.6 8.7∼17.5 17.6∼

Female
BA ∼0.6 0.7∼10.7 10.8∼13.5 13.6∼23.0 23.1∼

CA ∼0.6 0.5∼9.3 9.4∼14.0 14.1∼22.3 22.4∼

S-U

Male
BA ∼10 11∼40 41∼60 61∼155 156∼

CA ∼8.2 8.3∼32.7 32.8∼54.0 54.1∼163.5 163.6

Female
BA ∼9 10∼20 21∼34 35∼105 106∼

CA ∼7.0 7.1∼24.0 24.1∼41.0 41.1∼100.0 100.1∼

SR

Male
BA ∼32 33∼54 55∼76 77∼108 109∼

CA ∼19.0 19.1∼46.7 46.8∼73.0 73.1∼112.0 112.1∼

Female
BA ∼26 27∼51 52∼73 74∼98 99∼

CA ∼23.5 23.6∼44.7 44.8∼65.0 65.1∼101.7 101.8∼

HGS: Hand Grip Strength, BST: Bass Stick Physical Fitness, PLT: Plate Tapping, SLJ: Standing 
Long Jump, S&R: Sit&Reach, S-U : Sit-Up, SR: Shuttle Run, BA: Bone Age, CA: Chronologic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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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 Physical Fitness Standard Indicators in 13years of Bone Age and Chronological Age

Physical 
Fitness

Program
Sex

Physical Fitness Level and Score

Poor 
(5)

Low 
(4)

Moderate 
(3)

Good 
(2)

Excellent (1)

HGS
(Right)

Male
BA ∼17.0 17.1∼23.6 23.7∼26.3 26.4∼38.1 38.2∼

CA ∼15.0 15.1∼21.1 21.2∼25.2 25.3∼35.2 35.3∼

Female
BA ∼13.9 14.0∼20.6 20.7∼23.7 23.8∼29.7 29.8∼

CA ∼14.2 14.3∼19.1 19.2∼22.4 22.5∼29.7 29.8∼

BST

Male
BA ∼2.0 2.1∼10.2 10.3∼19.4 19.5∼78.1 78.2∼

CA ∼2.2 2.3∼10.5 10.6∼24.0 24.1∼90.0 90.1∼

Female
BA ∼1.5 1.6∼10.2 10.3∼24.0 24.1∼80.0 80.1∼

CA ∼1.9 2.0∼13.9 14.0∼33.0 33.1∼90.0 90.1∼

PLT

Male
BA 12.1∼ 9.3∼12.0 6.5∼9.2 5.9∼6.4 ∼5.8

CA 9.2∼ 7.0∼9.1 6.2∼6.9 5.1∼6.1 ∼5.0

Female
BA 11.1∼ 9.8∼11.0 7.1∼9.7 6.2∼7.0 ∼6.1

CA 9.7∼ 7.2∼9.6 6.3∼7.1 5.1∼6.2 ∼5.0

SLJ

Male
BA ∼122.7 122.8∼151.8 151.9∼170.0 170.1∼207.2 207.3∼

CA ∼113.0 113.1∼150.8 150.9∼170.0 170.1∼204.4 204.5∼

Female
BA ∼110.0 110.1∼135.0 135.1∼150.0 150.1∼186.0 186.1∼

CA ∼110.0 110.1∼135.0 135.1∼151.0 151.1∼175.1 175.2∼

S&R

Male
BA ∼-10.0 -9.9∼4.9 5.0∼9.0 9.1∼16.3 16.4∼

CA ∼-5.7 -5.8∼5.6 5.7∼10.3 10.4∼18.0 18.1∼

Female
BA ∼-0.3 -0.2∼9.0 9.1∼16.4 16.5∼26.0 26.1∼

CA ∼0.5 0.6∼10.8 10.9∼16.0 16.1∼25.1 25.2∼

S-U

Male
BA ∼17 18∼41 42∼60 61∼177 178∼

CA ∼14 15∼37 38∼60 61∼168 169∼

Female
BA ∼8 9∼27 28∼40 41∼100 101∼

CA ∼12 13∼27 28∼42 43∼122 122∼

SR

Male
BA ∼26 27∼51 52∼75 76∼105 106∼

CA ∼27 28∼55 56∼74 75∼106 107∼

Female
BA ∼25 26∼52 53∼74 75∼103 104∼

CA ∼25 26∼52 53∼69 70∼96 97∼

HGS: Hand Grip Strength, BST: Bass Stick Physical Fitness, PLT: Plate Tapping, SLJ: Standing 
Long Jump, S&R: Sit&Reach, S-U : Sit-Up, SR: Shuttle Run, BA: Bone Age, CA: Chronologic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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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150.1∼186.0cm는 2등급, 135.1∼150.0cm
는 3등급, 110.1∼135.0kg은 4등급, 110.0cm 이
하는 5등급으로 나타났다. 좌전굴의 경우, 
26.1cm 이상은 1등급, 16.5∼26.0cm는 2등급, 
9.1∼16.4cm는 3등급, -0.2∼9.0cm은 4등급, 
-0.3cm이하는 5등급으로 나타났다. 윗몸일으키기
의 경우, 101개 이상은 1등급, 41∼100개는 2등
급, 28∼40개는 3등급, 9∼27개는 4등급, 8개 이
하는 5등급으로 나타났다. 셔틀런의 경우, 104개 
이상은 1등급, 75∼103개는 2등급, 53∼74개는 
3등급, 26∼52개는 4등급, 25개 이하는 5등급으
로 나타났다.

4. 고 찰

4.1. 골연령에 따른 체력 차이 

  체력평가에 적용되는 체력검사는 체육교육 프
로그램의 필수적 항목으로, 때로는 부수적인 다양
한 프로그램 평가 활동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20]. 체력검사는 체력 향상뿐만 아니라 신체활동 
참여 증진, 목표 설정, 자기관리, 인지·정서적 학
습 기회 부여 등의 다양한 기능을 기대할 수 있
다[21,22]. 그러나 체력검사의 명확한 목표와 기
능에 대한 명시와 실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논란과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즉 측정 평가 
영역에서는 검사 유형, 신뢰도, 타당도, 검사 윤
리 및 가치 목적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23].
  역연령이 같은 유소년 중 골연령이 미성숙한 
유소년과 골연령이 조기성숙한 유소년의 체력평
가 결과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청소
년을 대상으로 골연령과 역연령을 통해 체력 차
이를 연구한 김대훈 등 [24]에 따르면 일부 체력 
요인에서 역연령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비만 아
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대훈 등 [24]도 역연령
보다 골연령이 어리거나 높은 경우 체력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녀 초등학교 체육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도윤 등 [25]에 따
르면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골연령이 체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13세∼
16세 영국 엘리트 테니스 선수를 대상으로 연구
한 Myburgh et al. [26]의 연구결과 조숙집단이 
정상 및 미숙집단에 비하여 체력요인에서 부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청소

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안나영 등 [27]의 연구결
과 체력요인에서 남학생은 근력 및 순발력에서 
조숙 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심폐지구
력에서 조숙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여자초등학교 
2∼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변재경 등 [8]의 연
구는 골연령에 따라 체력요인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해외 선행연구[2,3,4,28,29,30]에서도 골연령이 역
연령보다 체력 평가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했으며 특히 건강 관련 체력과 상관이 
있다고 나타났다. 
  위 연구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골연령은 체력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균형적인 
체력 발달을 위해서는 골연령을 통해 체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4.2. 골연령에 따른 체력 표준지표 평가 개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체력 표준지표를 살펴보
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력검사를 개발한 박정
화 등 [31], 김영범[32], 박태섭[33]의 연구와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평가 기준표를 개
발한 김혜진[34]의 연구, 지적장애학생들을 대상
으로 연구한 임명재, 정복자[35]의 연구는 역연령
으로 개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선행연구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유소년 체력 평가지
표는 역연령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
하는 역연령이 아닌 신체 발달이나 골격성숙도를 
평가하는 척도인 골연령을 기준으로 체력을 평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골연령을 기준으
로 체력 표준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유소년의 정확
한 체력수준을 파악하고 신체 연령에 맞는 체력
측정에 활용될 수 있으며, 유소년의 체력수준 정
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로 스포츠 현장
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한 초등학교, 중학교, 
스포츠 관련 사설기관에서 총 2851명을 표집 하
였다. 표집 된 자료 중 골연령 11세∼13세 및 역
연령 11세∼13세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록이 누락
되고 측정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1390명을 
제외하여 실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14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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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본 연구 대상자는 수집된 1461명의 자료 
중 비교대상인 골연령 11세∼13세에 해당하는 유
소년 730명을 추출하여 유소년의 골연령에 따른 
체력 표준지표를 개발하였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역연령 중심의 유소년 체
력평가와 달리 생물학적 성숙지표인 골연령에 따
른 유소년 체력 표준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골
연령은 측정된 13개의 뼈의 RUS score를 골격성
숙도 환산표에 의해 산출하였다. 체력 항목으로는 
근력(악력), 평형성(외발서기), 민첩성(플랫테핑), 
순발력(제자리멀리뛰기), 유연성(좌전굴), 근지구
력(윗몸일으키지), 심폐지구력(셔틀런)을 측정하였
다. 체력 표준지표 개발 기준은 PAPS의 5단계를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11세∼13세 골연령과 역연령을 비교했을 때 
체력에서 남자는 근력, 순발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
자는 근력, 평형성, 민첩성, 순발력, 유연성,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2. 골연령에 따른 유소년의 성별과 연령(11세

∼13세)별로 체력 표준지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유소년의 골연령에 따른 체력
평가의 기초 자료로 스포츠 현장에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소년의 골연령과 역
연령에 따른 남녀 11세∼13세에서는 체력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및 사실기관에서 골연령에 따른 체력 표준지표를 
통해 체력평가를 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유소년 골
연령 체력측정지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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