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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필라테스 고객
들의 열정을 살펴봄으로써 고객이 느끼는 심리적 행복감과 운동지속의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대상은 필라
테스 고객 28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1.0과 AMOS 18.0을 이용하였고, 빈도분석과 신
뢰도,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SEM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실행하였으며, 부트스트래
핑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열정적 행동은 심리적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열정적 행동은 운동지속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심리적 행복감은 운동지속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넷째, 열정적 행동과 운동지속의 관계에서 심리적 행복감이 부분적 매개 역할을 하였다.
 
주제어 : 필라테스, 열정, 심리적 행복감, 운동지속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Pilates class 
participants and their intention to continue exercising by examining the passion for leisure of Pilates 
participants who continue to exercise while taking risks during COVID-19 pandemic. The subjects 
were 285 Pilates participants. For data processing, SPSS 21.0 and AMOS 18.0 were used, and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In addition, path analysis was  SEM  and the bootstrapping method was us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ssion for leis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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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ion to continue exercising. First, passionate behavior had a positive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Second, passionate behavior had a positive effect on exercise continuity. Third, 
psychological well-being had a positive effect on exercise continuity. Fourth, psychological well-being 
played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ssionate behavior and exercise continuity.

Keywords : Pilates, passion, psychological well-being, continuation of exercise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2년 3월 16일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62만명 이상을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는 감
염 확산을 감소시키기 위해 스포츠 시설 이용에 
대한 기약 없는 제한을 두었다. 이러한 제한은 
스포츠 활동을 참여를 감소시킴으로써 개인의 건
강은 물론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인원이 참
여하는 스포츠 종목은 지속 성장을 이루고 있는
데 특히, 필라테스는 개인 PT와 같이 1:1부터 
1:6까지의 수업 형태로 코로나-19가 무색할 만
큼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
고[1], 기존 참여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운
동을 지속하고자는 열정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필라테스는 운동을 시작하려는 사람
들이 신체적인 효과와 더불어 정신적, 심리적인 
효과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종목으로 인식하고 있
고. 호흡을 기본으로 다양한 형태로 운동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2]. 다시말해, 일반적인 
운동을 넘어 우리 삶에 기초하는 신체적 변화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운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열정
을 보인다[3]. 열정(passion)은 자신이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 에너지와 시간을 
투입하는 강한 성향이며,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 
열의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태도로써[4], 운
동참여자에게 있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 왔다[5]. 
이처럼 열정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미치는 강력한 내적동기를 의미하는데[6] 
열정인 행동은 여가활동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7], 운동을 통해 
일어나는 열정은 참여자의 시간과 노력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설명할 수 있다[8]. 
  앞서 언급한 열정은 자신이 좋아하는 감정으로 
스포츠에 참여하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두는 자

율적인 성향의 조화 열정과 욕구를 조절하지 못
하여 욕망에 의해 통제되는 성향의 강박 열정으
로 구분된다[7]. 특히, 조화 열정은 적응적 패턴
으로 긍정적 정서와 자유로움과 연관이 있으며, 
강박 열정은 부적응적인 패턴으로 부정적 정서와 
압박감과 연관이 있다[8]. 이러한 두 가지 열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화 열정은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동기
적인 힘을 말하며, 강박열정은 자신을 통제하려는 
압박과 내적인 힘에 의해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
적인 힘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열정은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강력한 영향을 미
치며[9], 강한 내적동기의 차원으로 즐거움, 흥미, 
성취감 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심리
요인을 높이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10]. 
  특히,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심리적 
행복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열정에 긍정
적인 영향을 받으며, 개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1]. 즉, 열정을 통하여 심리적 행
복감이 축척되기 때문에 삶의 질 또한 향상된다
는 것이다[12]. 다시 말해 운동에 대한 열정을 통
하여 다양하고 꾸준한 신체활동을 높여주면 심리
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13]. 이러한 심리적 행복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
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규칙적인 운동은 심
리적 행복감을 높여준다고 보고한 바 있다[14]. 
이와 관련하여 요가 수련에 참여한 고객의 열정
이 정서적인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15]. 긍정적인 정서적 체험은 필라테스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변인의 역할
을 한다고 하였다[16].
  운동지속(exercise adherence)은 참여자들이 스
포츠 활동을 통하여 재미, 즐거움 등과 같은 정
서적 경험을 하면서 열정이라는 동기가 형성되어 
스포츠 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
며, 열정과 운동지속의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17]. 예를 들어 참여자가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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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로 여가 운동에 참여 시 긍정적인 동기가 작
용하여 운동 참여의 지속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반면 강박적 동기에 의하여 어쩔 수 없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부정적인 동기
로 작용하여 참여의 지속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18].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필라테
스 고객의 열정적 행동과 심리적 행복감 및 운동
지속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여 필라테스 종목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함과 더불어 고객의 운동지
속 행동을 독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필라테스 고객의 열정적 행동과 심
리적 행복감 및 운동지속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
해 다수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
구가설들을 설정하였다. 

  1.2.1. 열정적 행동과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
  열정은 심리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고 활동에 중요성을 두기 때문에 운동에 참여
에 있어 긍정적인 정서 상태인 행복감을 촉진한
다고 볼 수 있다[19]. 이러한 열정은 자신이 참여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하여 행복감을 예측하는 중
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20]. 예를 들어, 교양 
댄스스포츠에 참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열정과 심리적 행복감은 긍정적인 인과 관
계가 있음을 밝혔고[21],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열정과 행복은 정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22]. 또한, 이 밖에 다수의 선
행연구에서도 열정과 심리적 행복감 간의 긍정적
인 인과 관계를 밝혀내었다[23], [24], [25], [26]. 
따라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
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필라테스 참여자의 열정적 행동은 
심리적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1.2.2. 열정적 행동과 운동지속의 관계
  참여자가 운동에서 느끼는 열정과 애착 등의 
긍정적인 정서는 지속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게 하
므로 운동열정은 운동지속의사를 결정하는 중요
한 선행요인이라 할 수 있다[27]. 이는 자신이 계
획한 목표를 위하여 긍정적인 노력 및 태도를 취
할 경우 운동에 참여하는 마음의 상태가 정적으

로 작용하여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28]. 
이러한 결과는 운동지속의 특성인 경향성과 강화
성 인식수준 및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운동참가
자는 중동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에 참가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29]. 이를 
증명하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운동 열정이 운동
의 지속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
다[30], [31], [32], [33], [34]. 따라서 선행연구
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필라테스 참여자의 열정적 행동은 
운동지속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1.2.3. 심리적 행복감과 운동지속의 관계
  심리적 행복감은 운동지속성을 설명하는 중요
한 요인으로써, 심리적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은 
지속적인 참여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강해
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35]. 이와 관련하여 수
영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지속적인 참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참여자의 
심리적 행복감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
고[36]. 신체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심리적 행
복감과 재미는 운동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37]. 따라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3: 필라테스 참여자의 심리적 행복감은 
운동지속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22년 1월 9일 ~ 3월 2일
까지 필라테스 A업체(체인점 4개소)를 선정하였
고, 비확률 표본추출법(Non-probablity Sampling 
Method)을 통하여 총 312명 중 불성실 답변자 
27명을 제외한 285명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 13명
(4.6%), 여성 272명(95.4%)으로 나타났다. 필라
테스 횟수는 1회 13명(4.6%), 2회 123명
(43.2%), 3회 87명(30.5%), 4회 32명(11.2%), 5
회 이상 30명(10.5%)으로 나타났고, 필라테스 기
간은 3개월 미만 79명(27.7%), 3-6개월 미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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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Classification Items frequency(N) percent(%)

Gender
Male 13 4.6

Female 272 95.4

Pilates number

less than once 13 4.6
less than 2 times 123 43.2
less than 3 times 87 30.5
less than 4 times 32 11.2
5 or more times 30 10.5

Pilates period

less than 3 months 79 27.7
less than 3-6 months 35 12.3
less than 6-12 months 62 21.8
under 12-24 months 32 11.2

over 24 months 77 27.0
Sum 285 100.0

Table 2. Contents of the survey tool 

Variables sub factor and Contents Question number 
Classification Gender, Pilates number, Pilates period 3

passion harmony passion, obsessive passion 14
psychological well-being 8
continuation of exercise 4

Sum 31

명(12.3%), 6-12개월 미만 62명(21.8%), 12-24
개월 미만 32명(11.2%), 24개월 이상 77명
(27.0%) 순으로 나타났다.

2.2. 조사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요인
들은 다음과 같이 열정은 Vallerand, Blanchard, 
Mageau, Koestner, Ratelle, Leonard, Gagne & 
Marsolais(2003)[7]. 가 개발한 척도를 유진, 정
꽃님(2008)[9] 등에서 조화 열정 7문항, 강박 열
정 7문항 총 14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심리적 행
복감에 관한 척도는 양명환(1998)[11]이 개발하
고, 윤성욱(2015)[38]에서 8문항 그리고 운동지속
은 양명환(2004)[39]과 이영희, 최길례
(2006)[40], 김태욱(2017)[41]에서 4문항을 추출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와 같다.

2.3.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살펴보

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측정 변수 중 심
리적 행복감에서 “나는 필라테스에 유능하다고 
느낀다.”, “팔라테스에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의 
표준화된 요인 적재치가 0.5 미만으로 나타나 제
거하였고, 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측정 변수들은 
0.5 이상의 바람직한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밝
혀졌다. 분석결과 CMIN=360.806(df=237, p= 
0.000), CMIN/df=1.522, RMR=0.040, GFI= 
0.905, AGFI=0.879, CFI=0.981, NFI=0.947, 
TLI=0.978, RMSEA=0.043으로 측정되었다. 측
정된 값에 의하면 측정모형이 적합한 기준을 충
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측정변수의 표준화 
계수 값이 모두 0.50 이상의 값으로 나타나 집중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념구성신뢰도
(CR)값은 모두 0.70보다 높게 나타났고, 분산추
출지수(AVE)도 0.5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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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tems Estimate S.E C.R. CR AVE Cronbach’s α

harmony 
passion

various experiences .739

.951 .735 .930

more than worth .878 .076 15.276***

a memorable experience .832 .079 14.381***

self-satisfaction .819 .081 14.114***

harmonize with other activities .795 .076 13.706***

Passionate, controllable .863 .080 14.963***

fall in love .755 .092 12.909***

obsessive 
passion

Exercise is important to life .869

.943 .701 .963

I can't stop the urge .873 .049 20.503***

Life without exercise is hard to 
imagine

.933 .047 23.631***

emotionally dependent .875 .053 20.694***

Difficulty controlling desires .867 .050 20.143***

feeling obsessed .892 .049 21.371***

Depends on my mood .837 .052 18.831***

psychologica
l well-being

feel happy emotions .846

.939 .719 .941

express myself freely .809 .066 16.817***

found my true self .860 .063 18.628***

Satisfaction with choice .821 .063 17.232***

sense of achievement in the activity .871 .056 19.065***

feeling alive .868 .061 18.951***

continuation 
of exercise

i think i should keep going .841

.913 .727 .881
I think you should do it regularly. .898 .064 18.631***

regular exercise .876 .065 18.080***

effective exercise .641 .093 11.468***

CMIN=360.806(df=237, p=.000), CMIN/df=1.522, RMR=.040, GFI=.905, AGFI=.879, CFI=.981, 
NFI=.947, TLI=.978, RMSEA=.043

***p<.001

2.4. 상관분석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판별타당성
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상관계수의 
제곱값 그리고, AVE(분산추출지수)를 분석한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그 결과 AVE(0.5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개념들의 판별
타당성은 조화열정과 심리적 행복감 간의 상관계
수 제곱값은 0.567이고, 가장 낮은 AVE값으로 
강박열정이 0.701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구성
개념들의 판별타당성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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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correlation

Factor M±SD 1 2 3 4

1. harmony passion 3.96±.700 .735a

2. obsessive passion 2.60±1.086 .605*** .701

3. psychological well-being 3.68±.872 .753*** .653*** .719

4. continuation of exercise 4.28±.718 .491*** .474*** .522*** .727

***p<.001

Table 5.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CMIN(p) df CMIN/df RMR GFI AGFI CFI NFI TLI RMSEA

413.975
(.000)

241 1.718 .042 .892 .866 .974 .940 .970 .050

Table 6. Results of hypothesis test

Route Estimate S.E C.R. Hypothesis

H1-1 harmony passion → psychological well-being .619 .083 9.441*** selection

H1-2 obsessive passion → psychological well-being .300 .040 5.630*** selection

H2-1 harmony passion → continuation of exercise .122 .104 1.168 dismissal

H2-2 obsessive passion → continuation of exercise .169 .047 2.150* selection

H3 psychological well-being → continuation of exercise .350 .090 3.072** selection

*p<.05, **p<.01, ***p<.001

2.5.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
료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
성 및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
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관계와 판별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
관계분석 및 분산추출지수와 상관계수 제곱 값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검정을 위하여 구조
방정식 분석을 사용하였고, 직,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랩핑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3. 결 과

3.1. 구조모형의 적합도 평가

  본 구조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Table 5>와 같
이 CMIN=413.975(df=241, p=0.000), CMIN/ 
df=1.718, RMR=0.042, GFI=0.892, AGFI=0.866, 
CFI=0.974, NFI=0.940, TLI=0.970, RMSEA= 
0.050로 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연구가설 검증결과

  구조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H1. “필라테스 참여자의 열정은 심리적 행복감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분석결과, 조
화열정의 경로계수 0.619(C.R.=9.441, p<.001)
로, 강박열정의 경로계수 0.300(C.R.=5.630, 
p<.001)로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H1
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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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ults of hypothesis test.

Table 7. Results of standardized total effect

Route direct indirect
total 

effects
BC 95% CI

Lower Upper

harmony passion → psychological well-being → 
continuation of exercise

.122 .216 .338 .110 .393

obsessive passion → psychological well-being → 
continuation of exercise

.169 .105 .274 .034 .222

BC : Bias Corrected, CI : Confidence Interval

  H2. “필라테스 참여자의 열정은 운동지속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분석결과, 강박열정
의 경로계수 0.169(C.R.=2.150, p<.05)로 운동지
속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조화열정은 경로계수 0.122(C.R.=1.168, 
p>.05)로 운동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H2는 부분
적으로 채택되었다.
  H3. “심리적 행복감은 운동지속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의 분석결과, 심리적 행복감은 
경로계수 0.350(C.R.=3.072, p<.01)로 운동지속
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가설 H3은 채택되었다.

3.3. 직, 간접효과 및 총효과 검증

  열정과 운동지속의 관계에서 심리적 행복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트레핑
(bootstrapping)을 통해 간접효과를 산출하였다. 

<Table 7>과 같이 간접효과와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분석
한 결과 조화열정 → 심리적 행복감 → 운동지속
의 간접효과는 0.216(CI: 0.110, 0.393), 강박열
정 → 심리적 행복감 → 운동지속의 간접효과는 
0.105(CI: 0.034, 0.222)으로 경로의 신뢰구간에
서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열정(조화열정, 강박
열정)과 운동지속의 관계에서 심리적 행복감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4. 논 의

  본 연구는 필라테스 고객의 여가 열정과 심리
적 행복감 및 운동지속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
적이 있다. 이에 필라테스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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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도출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필
라테스 고객의 열정적인 행동이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42], [43], [44], [45]. 이는 
다양한 신체활동의 경험을 통하여 행복감을 느끼
면 결과적으로 삶의 질과 심리적 행복감이 높아
진다는 의미이다[13]. 즉, 참여자의 심리적 행복
감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흥미를 유발하
기 위한 열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46]. 다시 말해 동기 성향은 참여자의 열정적인 
참여 활동을 이끌어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
상을 실현하게 만드는 밑거름으로 작용하여 행복
을 증진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다[47]. 그러므로 
필라테스 지도자는 참여자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수업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지도한다면 참여자들은 지속적인 흥미를 느
끼게 되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며, 다양
한 경험을 통해 심리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열정적 행동과 지속의 관계를 연구한 결
과 필라테스 고객의 열정이 운동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48], 
[48], [50], [51]. 이에 선행연구에서는 지도자의 
역할은 참여자에 대한 정확한 참여 동기를 파악
하고 운동참여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게 하며 운
동의 중요성과 의의를 부각시켜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
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언급하였다[52]. 즉, 
열정은 긍정적인 정서와 관련이 있으며 성취목표
에 대한 내적 동기화를 일으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53]. 다시 말해 자신이 좋아하
고 즐거워하는 운동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참여하
면 동기가 유발되어 지속적으로 운동을 유지하려
는 행동을 하게 되므로 지도자는 실천 가능한 목
표 제시를 통하여 성취감과 재미를 느끼게 해준
다면 운동에 대한 열정이 지속의도로 이어질 것
이다[54]. 필라테스 참여자는 다양한 운동 목적에
서 운동을 시작하는 반면, 수업 프로그램은 일률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로 인
해 참여자들은 각자의 운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열정을 갖고 운동을 시작하지만, 정형화된 수
업방식으로 인하여 참여 열정이 저하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라테스 지도자는 참여자들
의 동기를 파악하여 목표를 제시해 주어야 하며, 

그에 적합한 수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여 레벨
(level)을 두어 수업을 진행한다면 참여자는 세션
(session)을 마칠 때마다 성취감을 느낄 것이며, 
다음 레벨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재
미를 찾게 되므로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
려는 행동을 보일 것으로 판단한다.
  셋째, 심리적 행복감과 운동지속 간의 연구 결
과 필라테스 고객의 심리적 행복감은 운동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심리적 행복감이 운동지
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여 본 연구를 지
지하였다[55], [56], [57], [58]. 이러한 결과는 선
행연구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스포츠에 참여하는 요인 중 매우 큰 부분을 차지
하는 것이 즐거움과 재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운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 목적이 있지
만 재미나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면 중도에 포기
하는 경우가 발생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지속
적인 참여 욕구가 생기기 위해서는 즐거움과 재
미를 통하여 심리적인 행복감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다[59]. 재미(enjoyment)란 즐거움, 흥미로움, 
기쁨, 행복 등의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뜻하며, 
강한 동기부여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활동을 지
속하려는 노력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
고[60]. 심리적 행복감은 즐거운 감정 상태로 지
속적으로 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긍정
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3]. 그러므로 필라테스 
지도자는 참여자들의 즐거움과 재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수업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하고 흥미로
운 운동 방법들을 개발하여 참여자들에게 지도한
다면 다른 활동에 참여할 때보다 더 큰 즐거움을 
느낄 것이며, 새로운 수업방식에 대한 몰입감도 
높아지므로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 참여자들은 운
동을 지속하려는 행동 의도를 보일 것으로 판단
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필라테스 고객의 열정적 행동과 심
리적 행복감 및 운동지속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필라테스 고객의 열정적 행동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열정적 행동은 운동지속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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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미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적 
행복감은 운동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열정적 행동과 운동지속의 관계
에서 심리적 행복감이 부분적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행복감이 운동을 
지속하려는 행동의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으로써 열정을 갖고 참여하는 필라테스 고객들에
게 심리적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자가 노
력할수록 운동을 지속하려는 행동의도가 높아진
다는 의미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미흡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열정이나 
심리적 행복감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참여 기
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대상의 연령대에 따라 각 요인 간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행복감과 운동지속을 단일 
요인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심리적 행복
감의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운동지속의도 외의 소비 
또는 참여에 대한 참여 행동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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