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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코로나 19(COVID-19) 이후 스포츠 참여 시장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침체되었던 관련 산업 또한 꾸준한 

성장이 예견되고 있다. 스포츠 참여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스포츠 및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요인 중, 참여자가 

지각하는 효익(perceived benefits)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열쇠이다. 스포츠 참여시장의 소비자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효익을 지각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형성하게 된다면 이는 재참여, 재구매, 긍정적인 구전 등의 

소비행동으로 이어져 스포츠 및 관련 산업의 촉진을 유발한다. 즉 참여후 지각하는 효익은 참여자의 긍정적인 

경험형성과 소비행동의 선행요인으로서 중요한 연구변인이다. 스포츠 산업의 확장을 추구하는 마케터 관점에서 

지각된 효익의 촉진은 도전과제인 셈이다.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신체활동 참여 결과 중 지각된 효익(perceived benefits)은 스포츠 소비행동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선행 요인이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참여수준, 참여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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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sought to explore theoretical knowledge of benefits that sport participants perceived. In specific, this study 

reviewed related literature to explo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perceived benefits between competitive sport and eco-spor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employed an integrated literature review approach. A conceptual model 

is suggested by reviewing prior studies. The study collected relevant documents via online search engine including KCI and 

google scholar. The contents and results of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and categorized into perceived benefits between com-

petitive sport and eco-sport. Results: For results, summary of perceived benefits was presented. In specific, a total of twelve 

variables were derived from the literature analysis as physical benefits of sport participation, which include cardiorespiratory 

fitness and physical self-concept and so forth. Second, a total of six mental benefits were discovered by prior studies, including 

happiness, stress release, psychological health and so on. Third, in terms of socio-relational benefits, four variables were derived 

from previous literature, which are social support, trust, and social capital and so on. Conclusions: This study identified positive 

outcomes of physical activities. Furthermore, a variety of benefit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major aspects such as physical, 

mental, and social benefits. The study needs to be conducted to explore the effects of perceived benefits on repeat participation. 

Further implica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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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 목적과 동기에 따라 지각하는 효익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스포츠, 팀스포츠, 

실내스포츠, 에코스포츠 등의 참여종목, 경쟁수준,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등의 요인에 따라 참여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는 상이할 것이며, 이로 인해 지각하는 효익 또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수행된 지각된 효익 

연구들은 참여가 효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이론적 배경으로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지각된 효익에 관한 통합적 관점에서 참여 종목 간의 차이를 검증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종목의 특성별로 

지각된 효익의 차이를 탐구하는 것은 레저 스포츠 소비시장을 이해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농구, 축구,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경쟁수준이 높은 스포츠 종목과 캠핑, 낚시, 스킨스쿠버, 카누 등 경쟁수준이 

낮은 에코 스포츠 종목의 참여자 간의 지각된 효익의 차이에 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여 효익에 관한 학문적 통찰력과 

산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2. Research Methods 
 

2.1. Conceptual Model 
 

이 연구의 목적은 경쟁스포츠와 에코스포츠의 지각된 효익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고찰하고, 그 차이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통합적 고찰은 연구자가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위해 실시하는 연구로 실증연구와 비실증연구를 동시에 다루게 된다(Whittemore & Knafl, 2005; Oh & Kim, 

2014).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지각된 효익에 관한 개념적 모형(Conceptual model)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Figure 1). 

 

 

 

Figure 1.  Conceptual Model 

2.2.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경쟁적 스포츠와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에코 스포츠의 지각된 효익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우선 스포츠 및 체육 관련 연구문헌 중 지각된 효익에 관한 문헌을 온라인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핵심 단어인 

효익(benefits), 지각된 효익(perceived benefits), 신체적 효과, 정신적 효과, 사회적 효과를 준거로 설정하여 주제에 

맞는 문헌을 수집하였다. 우수한 논문 수집을 위해, KCI 에 등재된 논문과 구글 스칼라를 통해 검색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경쟁스포츠와 비경쟁 에코스포츠를 대상으로 참여자들이 얻는 효익에 관한 

질적, 양적 연구들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결과들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와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끝으로, 스포츠 경영학 박사 3 인에게 요약된 결과를 제시하여 문헌분석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3. Results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경쟁 스포츠와 에코스포츠의 지각된 효익에 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Roth (2019) 

등은 라틴계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PA)후 학생들이 지각하는 효익과 이러한 효익의 

결정요인(determinants)관한 연구에서, 신체활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관계적 효익을 가져오며, 이러한 효익은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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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별, 신체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지각된 효익은 크게 신체적 효익(physical bene-

fits), 정신적 효익, (mental benefits), 사회관계적 효익(social benefits)으로 범주화되었다.  

 

3.1. Physical Benefits 

 

스포츠 참여자들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과 체력 증진이라는 신체적 효익을 지각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참여의 동기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참여 대상과 종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스포츠 참여는 건강체력, 신체구성, 신체적 자기효능감, 신체적 자기개념, 성공적 노화, 사회적 체형불안, 

객체화된 신체의식 등의 신체적 효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gokong and Parker (2020)는 물리치료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의 참여수준에 따른 지각된 효익에 관한 

연구에서, 참여 후 직각된 효익은 신체적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체활동은 건강촉진을 위한 행동개선을 

촉진하는 결정요인이다고 보고하였다. Buzzelli and Draper (2019)는 피클볼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참여후 

지각된 효익과 동기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들은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인지적 건강증진의 수단으로 피클볼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효익은 참여동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화된 스포츠 활동과 신체활동 참여를 

촉진시키는 조절(moderating effects)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신체능력에 관한 생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일반인들의 정기적인 신체활동은 심폐능력 증진, 고혈압과 심장질환 예방 등의 효과를 지니며, 만성질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Kinney et al., 2016). Milanović et al., (2019)는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풋볼 참여가 

신체적 능력과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연구에서, 풋볼 참여가 심장질환, 혈압, 체지방, 신체조성 등의 다양한 

운동생리학적 효과를 지닌다고 보고하였다. Chung (2015)은 대학 교양체육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운동 

참여에 따라 시기 간에 따른 신체구성 및 건강체력 요인의 검정결과 체중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 하였다.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신체적 효익은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은 생활체육을 비롯한 다양한 신체활동의 정기적인 참여는 참여자들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 등 긍정적인 

신체적 자아개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기존중감 증진에도 유익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Babic et al., 2014; 

Haugen et al., 2013; Lindwall et al., 2014).  

 

Table 1. Physical benefits in sport participation 

Division Variables Researcher 

Physical benefits 

physical activity, perceived benefits Kgokong & Parker (2020) 

Motivation, perceived benefits Buzzelli & Draper (2019). 

physical activity, cardiorespiratory fitness McKinney et al. (2016) 

physical fitness benefits, recreational football Milanović et al., (2019) 

Physical self-concept, youth 
Babic et al. (2014) 

Haugen, Ommundsen, & Seiler (2013) 

Self-esteem, physical self-concept Lindwall et al. (2014) 

 

3.2. Mental Benefits 

 

스포츠 참여자들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과 함께 정신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익도 지각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참여의 동기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는 참여 대상과 종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스포츠 참여는 긍정적 정서, 회복 탄력성, 정신건강, 스포츠 재미, 행복, 자아존중감 등의 정신적 

효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Farris and Abrantes (2020)는 라이프스타일 신체활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리뷰에서 문헌연구를 

실시한 결과, 전연령에 걸쳐 라이프스타일 신체활동이 우울감, 불안, 스트레스, 건강관련 삶의 질, 심리적 웰빙에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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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고하였다. Callow et al. (2020)은 COVID-19 로 격리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적인 신체활동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신체활동의 수준과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감 감소에 큰 효과를 지닌다고 

보고하였다. Zhang and Chen (2019)는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통해, 신체활동과 행복감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모든 

선행연구들이 신체활동과 행복감의 긍정적인 상관성을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최소 1 주일 1 회 이상의 

운동참여가 행복감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운동과 행복감 사이에 건강에 대한 기능적 확신과 사회적 

확신(health and social functioning)과 같은 신체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중재효과를 지닌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암에서 생존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운동 모두 행복감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Bell et al. (2019)은 영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이 

정신적 웰빙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에서, 

신체활동 참여와 정도가 청소년들의 정신적 웰빙과 상관성이 보이며, 정신적 문제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Table 2. Mental benefits 

Division Variables Researcher 

Mental benefits 

Lifestyle physical activity Farris & Abrantes (2020) 

Mental benefits, Older Adults, COVID-19 Callow et al. (2020) 

Happiness Zhang & Chen (2019) 

Mental health disorder  Bell et al. (2019) 

 

3.3. Socio-relational Benefits 

 

스포츠 참여자들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지속적인 참여의 동기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는 참여 대상과 종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스포츠 참여는 

사회적응, 스포츠사회화, 인성역량, 사회적 자본 등의 사회관계적 효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Lindsay Smith et al (2017)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과 스포츠 참여가 사회적 지원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노년층의 신체활동은 사회적 지지감 (social support)을 증진시키고 고독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Aliyas (2020)은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참여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신체활동의 참여가 사회적 자본의 하위 영역인 호혜성(reciprocity), 신뢰(trust),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의 증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나아가 이들의 관계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받는다고 제안하였다. Ross and Searle (2019)은 여가 신체활동과 지역유대감에 관한 연구에서, 스포츠 여가활동 

참여는 지역 소속감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Li and Zizzi (2018)는 외국유학생들의 스포츠 소비행동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유학생들의 경우 언어적, 문화적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활동을 통해 사회적 

적응(social adjustment)과 친화력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레저 스포츠활동이 참여자의 사회, 

문화적 관계를 촉진시키는 촉매재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밖에 다양한 연구들이 신체활동 및 스포츠 참여가 

가져오는 사회관계적 효익은 지속적인 참여의 동기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제안하였다.   

 

Table 3. Socio-relational benefits 

Division Variable Researcher 

Socio-relational 

benefits 

Social support Lindsay Smith et al (2017) 

Social capital, reciprocity, trust, social network Aliyas, Z. (2020) 

Sense of community Ross and Searle (2019) 

 

4. Conclusion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경쟁 스포츠와 에코스포츠의 지각된 효익에 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지각된 효익은 크게 신체적 효익(physical benefits), 정신적 효익, (mental benefits), 사회관계적 효익(social b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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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s)으로 범주화되었다. 첫째, 스포츠 참여를 통한 신체적 효익에 관한 변인은 건강체력, 신체구성, 신체적 자기효능감, 

신체적 자기개념 등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참여는 참여자의 신체적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고, 이러한 신체적, 외모 자신감은 지속적인 참여의 동기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나아가 신체적 

효익은 정신적 건강과 사회관계적 건강 증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포츠 참여를 통한 정신적 효익에 관한 변인은 긍정적 정서, 회복탄력성, 정신건강, 행복감, 자아존중감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신적 효익은 참여자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자신감, 행복감과 같은 웰빙적 요소로서 

라이프스타일 참여자가 얻는 심리적 건강 요인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정신적 효익은 지속적인 참여의 동기요인으로도 

작용하며, 신체적 효익, 사회관계적 효익과도 상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포츠 참여를 통한 사회관계적 효익에 관한 변인은 사회적응, 호혜성, 신뢰, 사회적 자본, 지역적 유대감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참여를 통해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요인들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효익 또한 지속적 참여를 촉진하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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