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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 골프참여자를 대상으로 지각된 환경적요인과 주관적 건강 및 활동적 
노화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8.0과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을 설정한 뒤 구조방
적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하여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
구방법과 연구모형 검증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환경적요인
은 활동적 노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활동적 노화는 주관적 건강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각된 환경적요인은 주관적 건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넷째, 지각된 환경적요인과 주관적 건강의 관계에서 활동적 노화는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지각된 환경적요인, 주관적 건강, 활동적 노화, 액티브 시니어 골프참여자, 골프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environmental factor, active aging and self-rated health for active senior golf participa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18.0 and AMOS 18.0 programs for Windows. Frequenc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fter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ere used. As a results derived through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perceived environmental factor had a positive effect on active aging. Second, active aging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rated health. Third, perceived environmental factor had a positive effec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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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rated health. Fourth, active aging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environmental 
factor and self-rated health. 

Keywords : perceived environmental factor, active aging, self-rated health, active senior golf 
participants, golf

1. 서 론
  
  우리나라는 2026년에는 20.3%에 도달하여 초
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특히 
평균수명보다 건강수명이 짧게 나타나고 있어 막
대한 보건의료 소비지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다[2]. 실제로 통계청[3]에 의하면 2019년 보건의
료 소비지출이 GDP의 5.54%이고, 총 소비지출
의 5.53%라고 밝혀 이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
고 있다. 
  이렇듯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앞둔 상
황에서 건강에 대한 문제가 관심을 받으면서 ‘액
티브 시니어’(Active Senior)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액티브 시니어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인 베
이비 붐 세대(1955-63년생)가 이에 해당되지만 
실제로는 젊게 사는 70-80대까지 확대된다[4]. 
이들은 체조나 걷기 등의 소극적인 신체활동보다
는 등산과 골프 등의 적극적인 신체활동에 참여
하는 이들을 일컫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소비의 
주체로 급부상하고 있다[5]. 따라서 액티브 시니
어에 관한 연구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노년층의 
건강에 대한 문제의 해답을 제시함은 물론 나아
가 이들의 바람직한 여가 향유를 장려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골프
는 바람직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한다는 지정미
[6], 최석환, 설수황[7], 김재형[8]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의 골프를 통
한 주관적 건강의 향상에 주목하였다.
  주관적 건강이란 스스로 인지하는 건강을 의미
하는데, 이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완전한 
안녕 상태에서 각 개인이 느끼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9], 삶의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를 함
께 포함하는 감정적 요소와 신체적 요인들도 같
이 결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지표라 할 수 
있다. 통상 주관적 건강은 건강 수준을 의미하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건강 수준의 지표로써[10], 
다양한 건강조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11]. 따라서 골프에 참여하는 액티브 시니어의 

주관적 건강에 관한 연구는 초고령 사회에서 운
동부족으로 생기는 다양한 부작용의 극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예
비노인세대라 할 수 있는 50대 이상의 골프참여
자를 액티브 시니어에 포함하여 연구대상으로 하
였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골프를 통한 주관적 건강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골프장이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이 액티브 시니어에게 매력적이어야 할 것이
다. 즉, 골프장에 대한 지각된 환경적요인이 긍정
적일수록 지속적인 골프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액티브 시니어의 주관적 건강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 참여는 그 자체가 무
형적 활동이기에 참여자들이 이와 관련하여 스스
로 지각한 주변 환경을 통해 체육활동에 대한 이
미지나 참여의사, 동기 등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12]. 따라서 골프장에 대한 지각된 환경적요
인은 참여자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생성하고 강화
시키는 속성들이 결합한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무형의 서비스에는 바로 이러한 환경적요
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1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은철, 허진영[14]은 
골프장의 서비스스케이프(Servicescape)가 고객의 
감정반응과 만족 및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 서비스스케이프란 물리적 
환경의 개념으로써 골프장의 인위적인 환경 요인
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김형진[12]은 골프장의 
환경과 참여자의 건강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낸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골프장의 환경
적 요인이 긍정적으로 인식될수록 주관적 건강수
준이 높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며, 본 
연구의 대상인 액티브 시니어에게도 적용이 가능
한지에 대해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노년기를 의존과 쇠퇴로 인식하던 패러
다임은 활동적이고 생산적이며 또한 성공적이고 
건강한 긍정적인 노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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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15], 이러한 노화의 시
각변화는 활동적 노화에 대해 학문적으로나 정책
적으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활동적 노화란 
인간의 노화 과정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건강과 참여활동 
그리고 안전에 대한 기회를 최적화하는 것[16]으
로써 이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지하고 사회, 
경제, 문화적인 각종 영역에서 활동적인 삶을 구
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사회 모두의 적극적
인 지원이 구현되는 과정이나 혹은 그러한 과정
이 내재된 개인의 삶의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17]. 그러므로 활동적인 노화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는 스스로의 전반적인 건강수
준을 높게 인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재남[18]과 현은민[19]의 연구에서 
활동적 노화가 건강상태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골프에 참여하는 액티브 시니어의 활동
적 노화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골프
장의 환경적요인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이 전제되
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골프장의 환경적요인에 대
한 긍정적 인지는 적극적인 골프참여를 유도함으
로써 골프를 통해 맺어진 인간관계의 형성으로 
사교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참여활동을 
장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상철, 박영란, 정은화[17]의 연구에서 고령친화
환경이 활동적 노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구영미[20]는 노인의 체육시설이용에 대
한 만족과 건강증진행위 간에 정적인 인과관계를 
밝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골프장의 환경적
요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활동적 노화를 이
룰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이렇듯 제시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볼 때, 액
티브 시니어의 골프장에 대한 지각된 환경적요인
이 긍정적일수록 골프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
여 골프를 매개로 다양한 활동의 참여 기회를 갖
게 만들면서 활동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게 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스스로를 건강하다
고 평가하게 만든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골프장의 시설 등 환경적 특성 요인
과 건강적 측면에서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다
소 존재하지만 액티브시니어를 대상으로 활동적 
노화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
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골프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
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
째, 환경적요인은 활동적 노화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둘째, 활동적 노화는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환경적요인은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환경적요인과 주관적 
건강의 관계에서 활동적 노화는 매개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액티브 시니어로서 서울, 경
기, 세종, 대전, 대구지역에 소재한 골프연습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석
환, 설수황[7]의 연구에서 액티브 시니어를 미래
의 예비노인세대라 할 수 있는 50대까지 포괄적
으로 포함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50대 이
상의 골프참여자를 연구대상으로 정하였다. 표본
은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사설 업장의 특성상 비
확률 표본추출법(non-probability sampling) 중 
유목적적추출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평가기입법
(Self-administration)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총 250부를 배부하여 불성실하다고 판
단되거나 설문지 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6부와 결
측치가 있는 3부를 제외한 241부의 자료가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2.2. 측정도구

  2.2.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액티브 시니어 골프참여자를 대상으
로 지각된 환경적요인에 관한 설문문항은  Belk 
[21]와 Hu & Jasper[22]의 연구를 바탕으로 김
규영[13]과 박기동[23]이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
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활동적 
노화의 척도는 김동배[24]가 개발하고 이향란[25]
이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
완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건강은 최
동희[26]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맞게 수
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문항의 내용은 전반적으
로 건강상태는 어떠한지, 현재 건강상태는 일상생
활을 하는데 어떠한지, 1년 전의 나 혹은 다른 
또래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건강상태는 어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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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Golf Participants 

Variables Participants(N) Frequency(%)

Gender
Male 124 51.5

Female 117 48.5

Age
51-60 119 49.4
61-70 71 29.5

over 71 51 21.1

Golf career

Below 1 year 36 14.9
More than 1 - below 3 years 35 14.5
More than 3 - below 6 years 75 31.1

More than 6 years 95 39.4

Golf lesson

Below 1 year 46 19.1
More than 1 - below 3 years 64 26.6
More than 3 - below 6 years 64 26.6

More than 6 years 67 27.8

Average     
score

Below 81 21 8.7
81-90 60 24.9
91-100 114 47.3

over 101 46 19.1
Total 241 100

Table 2. Summary of the Scales Used

Scale Item Number of Question

Demographics
Gender, Age, Golf career, Golf lesson, Average 

score
5

  Perceived 
Environmental Factor 

 Situational Condition, Design Element,
Cleanliness, Interest, Human Service

17

Active Aging 
Psychological Activity, Social Activity,

Physical Activity
11

Self-Rated Health Self-Rated Health 4
Total 37

를 묻는 내용이다. 각 항목은 1(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 5(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평
정하게 되어 있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인구통계학
적 요인 5문항, 지각된 환경적요인에 관한 요인 
17문항, 활동적 노화에 관한 요인 11문항, 주관
적 건강에 관한 요인 4문항으로 총 37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와 같
다.

  2.2.2.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될 설문지의 적합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검증은 스
포츠심리학 전공 교수 1인과 체육학전공연구원 3
인에게 검증을 받았으며, 상대적 적합도 지수 검
증을 위해 TLI와 CFI를 확인하였고 절대적 적합
도 지수 검증을 위해 RMSEA를 검증하였다. CFI
와 TLI는 .90 이상일 때, RMSEA는 .08 이하일 
때 모형이 적합하다고 평가된다[27],[28],[29].
  본 연구의 전체 측정항목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에서 나타난 것처럼 모형의 
CMIN값은 824.295, 자유도(df)값은 428로 확인
되었다. CFI는 .926, TLI는 .914, RMSE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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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Coefficient

Factor Items Estimate S.E C.R AVE Cronbach'α

Situational Condition

a5 .758 .290 

.934 .739 .901
a6 .702 .334 
a7 .841 .172 
a8 .865 .173 
a9 .855 .180 

Design Element

a1 .814 .184 

.926 .758 .897
a2 .821 .193 
a3 .786 .222 
a4 .794 .227 

Cleanliness
a10 .794 .214 

.950 .864 .910a11 .982 .021 
a12 .881 .138 

Interest
a13 .825 .158 

.932 .820 .871a14 .883 .108 
a15 797 .194 

Human Service
a16 .859 .154 

.923 .857 .874
a17 .903 .106 

Social Activity

b4 .818 .184 

.940 .757 .901
b5 .895 .121 
b6 .765 .217 
b7 .757 .279 
b8 .773 .232 

Psychological Activity
b1 .794 .198 

.934 .825 .880b2 .929 .071 
b3 .804 185 

Physical Activity
b9 .786 .174 

.930 .817 .862b10 .837 .141 
b11 .849 .142 

Self-Rated Health

c1 .703 .297 

.890 .669 .823
c2 .771 .208 
c3 .702 .295 
c4 .763 .272 

fit index: χ2= 824.295, df=428, RMSEA=.062, TLI=.914, CFI=.926

.062로 연구모형의 상대적, 절대적 적합도를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개념신뢰도와 분산추
출지수를 산출하여 문항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요인의 개념
신뢰도가 .7 이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분산추출지수 확인결과 모든 요인이 .5이상으
로 모든 요인에서 집중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마지
막으로 Cronbach's ⍺ 계수를 통한 신뢰도 분석

을 결과 .7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문항
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2.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윈도우 프로그램 중 
SPSS 18.0을 이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 빈도분석, 내적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
뢰도분석, 요인간의 다중공선성 적합 여부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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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 Analysis among Variables

Variable
Perceived Environmental 

Factor 
Active Aging Self-Rated Health

1 1 .349** .296**
2 1 .265**
3 1

**p<.01

Table 7. The Results of Structural Model Fit Index

Model χ² df CFI TLI RMSEA

Research model 113.416 51 .947 .932 .071

Table 8. The Results of Path Analysis

Path Estimate S.E. t-value

H-1
Perceived Environmental Factor  è 

Active Aging
.416 .094 4.982*** Accepted

H-2 Active Aging è Self-Rated Health .223 .093 2.616** Accepted

H-3
Perceived Environmental Factorè 

Self-Rated Health
.252 .106 2.923** Accepted

 ***p<.001, **p<.01

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AMOS 18.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

  <Table 6>은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 골프참
여자를 대상으로 지각된 환경적요인과 주관적 건
강 및 활동적 노화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든 요인은 
상호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모든 상관계수의 값이 .80을 초과하지 않았
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30].

3.2. 연구모형의 인과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 골프참여자를 대상으
로 지각된 환경적요인과 주관적 건강 및 활동적 
노화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TLI=.932, 
CFI=.947, RMSEA=.071로 나타났다. 각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8>, <Figur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지각된 환경적요인이 활동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 계수값은 .416으로 유의수
준 .001에서, 활동적 노화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
는 영향의 표준화 계수값은 .223으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입증하였으며, 지각 된 
환경적요인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
화 계수값은 .252로 유의수준 .01로 나타나 유의
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액티브 시니어 골프참여자의 지각된 

환경적요인과 주관적 건강의 관계에서 

활동적 노화의 매개효과분석

  지각된 환경적요인과 주관적 건강을 설명하는 
총효과는 .416으로 나타났으며, 활동적 노화를 통
한 간접효과는 .093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통
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
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활동적 노화를 통한 
지각된 환경적요인과 주관적 건강의 효과가 “0”
이라는 가정 하에 간접효과인 활동적 노화의 신
뢰구간이 .039∼.181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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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results of proposed model measurement.

Table 9. The Results of Direct/Indirect Effect: Leisure Benefit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erceived Environmental Factorè 

Active Aging
   .416 .416

Active Aging è Self-Rated Health    .223 .223

Perceived Environmental Factor è Self-Rated 
Health

   .252 .093 .345

***p<.001, **p<.01     Direct effect 73%, Indirect effect 27%

“0”이 신뢰 구간 사이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영
가설은 기각하였고,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Table 9>. 이는 액티브 시니어 골프
참여자의 지각된 환경적요인과 주관적 건강의 관
계에서 활동적 노화는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3.4. 액티브 시니어 골프참여자의 지각된 환경

적요인과 주관적 건강의 관계에서 활동적 

노화의 경쟁 모델 비교

  액티브 시니어 골프참여자의 지각된 환경적요
인과 주관적 건강의 관계에서 활동적 노화의 매
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그 효과가 
부분적으로 매개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매개하는
지 검증하기 위해 두 모형의 χ²값의 차이검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유도 1에서 χ²값의 

차이는 9.214로 나타났으며, χ²차이 값이 임계
비 값인 3.84보다 크기 때문에 부분 매개모형이 
채택되었다<Table 10>, <Figure 2>. 즉, 활동적 
노화는 지각된 환경적요인과 주관적 건강의 관계
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4. 논 의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골프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
적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에 참여하는 액티브 시니어의 골프
장에 대한 지각된 환경적요인과 활동적 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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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he Results of Competitive Model

Model χ² df

    Partial mediation effect 122.630 52

    Full mediation effect 113.416 51

Fig. 2. The results of model comparison.

유의미한 관계가 입증되었다. 이는 골프장에서의 
내·외적인 환경에 대한 서비스의 긍정적인 인식이 
골프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골프를 
통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건강에 긍
정적으로 작용하여 활동적 노화를 이루는 것이라 
해석된다. 따라서 골프장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은
철, 허진영[13]은 골프장의 서비스 스케이프가 고
객의 감정반응과 만족 및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김형진[12]은 골프
장의 환경과 참여자의 건강과의 인과관계를 밝혀
내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골프장의 환경적 요
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골프에 참여하는 액티브 시니어의 활동
적 노화와 주관적 건강의 유의미한 관계가 입증
되었다. 이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삶의 영위를 이루고자 하는 액
티브 시니어 일수록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인지한
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
록 정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재남
[18]과 현은민[19]의 연구에서 활동적 노화가 건

강상태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삶의 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건강을 위한 선행조건으
로 활동적 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본 연
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셋째, 골프에 참여하는 액티브 시니어의 골프
장에 대한 지각된 환경적요인과 주관적 건강의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골프장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강화시킬수록 스
스로의 건강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는 의미이다. 즉, 골프장이라는 환경에 대해 다양
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한다면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 나아
가 사회적 건강의 향상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골프참여자의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욕구를 인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골프장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이상철, 박영란, 정은화[17]의 연구
에서 노인들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환경이 활동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구영미
[20]는 노인의 체육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건
강증진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내었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긍정적으로 건강을 인지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이 바로 환경이라는 점
을 결과로써 도출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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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고 있다. 
  넷째, 골프에 참여하는 액티브 시니어의 골프
장에 대한 지각된 환경적요인과 주관적 건강과의 
관계에서 활동적 노화는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골프장이라는 시설에 대해 참여자로 하
여금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적인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평가
가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건강에 대한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서비스와 정책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
다[12]. 최윤근[31]도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시니어 세대의 건강관련 복지시스템이 
꾸준히 논의되어야 하며, 더불어 긴 여가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증, 고립감, 무력감 등의 사회
적 부적용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박승미[32]는 고령화 현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스포츠 
활동의 장려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즉,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유인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운동참여환경을 조
성함으로써 보편적 복지 차원의 스포츠 복지국가
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골프에 참여하고자 하는 액티브 시니어
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
색되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나아가 골프의 대중화
와 선진화를 위한 변화에 있어서 골프장의 환경
적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요구한
다. 이러한 노력은 액티브 시니어의 활동적 노화
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결국 긍정적인 주
관적 건강 인식을 갖도록 할 것이라 판단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 골프참여자를 대상으
로 지각된 환경적요인과 주관적 건강 및 활동적 
노화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목
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241부의 자료가 
실제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
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액티브 시니어 골프참여자들의 지
각된 환경적요인은 활동적 노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액티브 시니어 골
프참여자들의 활동적 노화는 주관적 건강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액티브 
시니어 골프참여자들의 지각된 환경적요인은 주
관적 건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넷째, 액티브 시니어 골프참여자들의 지각
된 환경적요인과 주관적 건강의 관계에서 활동적 
노화는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골프에 참여하고
자 하는 액티브 시니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며, 나아가 
골프의 대중화와 선진화를 위한 변화에 있어서 
골프장의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노력은 액티브 시니어
의 활동적 노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결
국 긍정적인 주관적 건강 인식을 갖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을 서울, 경기, 세
종, 대전, 대구지역의 골프연습장시설을 이용하는 
50세 이상의 성인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대표성
에 따른 한계로 인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광
의적인 표집을 통하여 연구의 설명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을 골프장 
시설의 이용자로 포괄적인 표집을 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골프장 시설의 종류를 구별하
여 비교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결과
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본 연
구에서는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법을 사용하였
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얻어내기 위해 개인의 풍부하고 주관적인 
경험을 이끌어내기 유용한 질적 연구와 양적연구
를 병행한다면 보다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연구결
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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