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1)

2019년 11월 중국 우한시에서 최초로 폐렴 증상을 나타

내는 전염병이 시작되었다. 이는 2020년 1월부터 아시아를 

시작으로 전 세계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여 2월과 3월은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대륙에 퍼져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

자를 발생시켰다(Shin & Kwon, 2022; Shin & Lee, 2022). 

이로 인하여 2020년 초부터 2021년 말까지 약 2년 동안 사

람과의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따

라왔다. 

이는 무엇보다 자영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Lee & 

Lee, 2022). 많은 자영업자 중 체육업은 특히나 많은 사람

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

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중지로 엄청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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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입었다. 또한 한국의 많은 체육시설업 중 가장 많이 

등록된 업종은 태권도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태권도

장에서는 한 클래스에 적게는 10명, 많게는 50명의 수련생

이 태권도 지도를 받아왔다. 또한 태권도장의 지도자는 적

게는 1명, 많게는 5~6명의 지도자가 상주해 있어 태권도장

을 운영하려면 최소 수령생이 50명은 유지가 되어야 한다

(Shin & Kwon, 2022; Shin & Lee, 2022). 하지만 COVID-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작은 영업 중지를 가져오

게 했으며 체육시설업에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매우 큰 피

해를 가져다주었다.

지속적인 COVID-19의 확진자 발생은 강화된 사회적 거

리두기 방침을 내놓았으며 이는 태권도장 영업 중지의 기

간을 길어지게 했다(신재우, 2020, 4월 4일). 영업 중지로 

월급이 나오지 않는 지도자들은 참다못해 아르바이트로 생

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회적 고통은 “낮엔 

태권도 관장, 밤엔 택배 알바… 오늘도 버틴다.”라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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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의 어려움: COVID-19 상황에서의 사회인식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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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연구는 COVID-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현저히 줄어들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현 상황에서 태권도장의 경영은 

실질적으로 어떠한지 그 인식과 경험에 대해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법  이를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태권도 관장 총 5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주로 심층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

며, 수집한 자료는 질적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팬데믹의 시작과 함께, 태권도장은 잦은 휴관을 하게 되었으며, 수련생 감소라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 둘째, 

팬데믹과 공존하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장기화된 휴관은 생계에 대한 막막함으로 다가왔다. 셋째, 엔데믹이

라는 사회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국면으로 이어졌다. 넷째,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변화된 

사회구조와 달라지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과 사고방식 및 시도를 하고자 하였다. 

결론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특히 실내체육시설의 하나인 태권도장은 

COVID-19 감염에 대한 위험성으로 더욱 엄격한 제재 속에서 ‘다중영업시설 영업 제한’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권도계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와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더욱 침체된 사양길을 걷게 될 것이다. 

주제어  태권도장, 관장, 사범, COVID-19, 사회인식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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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선일보에서 COVID-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관한 기사로 이목을 끌었다(조유미, 허유진, 유종헌, 장근

욱, 2020, 4월 27일). 그만큼 태권도 지도자들의 사회적, 경

제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사였다.

또한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다음으로 많은 체력단련

장업인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의 자영업자들은 COVID- 

19로 인하여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었고(이범수, 2021, 

1월 4일), 이들 역시 본인이 종사하였던 일이 아닌 다른 일

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다(서유빈, 2021, 3월 30일). 

특히 대구의 한 헬스장 관장은 COVID-19의 어려움을 견디

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이러한 사건은 체육 업에 

활동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박기주, 

2021, 1월 3일).

결국 정부는 2021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1년간의 영

업 중지 정책을 풀고, 동일 시간대에 인원수 제한만을 받으

면 영업해도 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박상준, 2021, 1월 7

일). 이에 따라 태권도장도 1년간의 고통이 조금은 해소되

어가나 싶었지만, 막상 제한을 풀어도 지속적인 확진자 발

생과 COVID-19 확산 두려움으로 상당수 이상은 태권도장에 

돌아오지 않았다(Ju, 2021; Kim, Yoo, & Kim, 2022; Sunwoo 

& Jeong, 2021). 결국 예전의 수련생으로 붐볐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은 무리였고 여전히 그 고통은 남아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한국 태권도장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한국의 태권도장은 유난히 저학년의 어린아이들

이 많이 다닌다(Shin, Kwon, & Kwon, 2018). 또한 이들은 

면역력이 성인에 비하여 약하다. 그리고 의사 결정권은 보

호자인 부모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Kim & Park, 2022; 

Shin, Kwon, & Kwon, 2018). 즉 실내 운동이라는 제한적

이고 한정적인 공간이라는 곳은 현시점에서 부모가 보았을 

때,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어 생각할 수밖에 없

다(Ban, 2020; Lee, 2020; Shin & Lee, 2022). 이러한 인식

은 COVID-19가 완벽히 종식되어도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

움을 해소해주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 COVID-19 바이러스의 확산은 줄어들었지만, 주기

적으로 발생 되는 현시점에서 태권도장의 어려움은 경제적 

손실의 문제가 아닌 사람들이 인식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에서 나타나는 불안감에 대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다(김주미, 2022, 4월 26일; 김치연, 2022, 4월 26일). 이는 

지금까지의 태권도장 경영과는 전혀 다른 국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COVID-19 이전은 태권도장이 신입 관원생의 유치

와 기존 관원생의 이탈을 막고 지속하여 도장에 다니는 것

에 초점을 맞춰 경영하였다면, COVID-19 이후는 이러한 

고민을 벗어나 수련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바이러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안전함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태권도장을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COVID-19와 태

권도와 관련된 연구로는 COVID-19로 인한 태권도의 지원

과 대응 방안연구(Ban, 2020; Kim, 2021; Kim & Lee, 

2020; Kim & Park, 2022; Lee, 2020), COVID-19로 인한 

태권도 지도자의 경험과 극복연구(Ju, 2021; Park & Kim¸ 

2021; Sunwoo & Jeong, 2021),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필

요성과 활성화 연구(Kim & Jeong, 2020; Lee & Kim, 2021; 

Shin & Lee, 2022; Song, 2021), 태권도 수련생 학부모의 

위험인식을 통해 본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Choi & Yeo, 

2021; Jeong, 2022; Weinan & Cho, 2022)가 진행되었다.

또한 COVID-19로 인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로는 

COVID-19 이후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연구(Zafri, Khan, 

Jamal, & Alam, 2022), COVID-19 이후 위생 및 안전 인식

에 관한 연구(Ozdemir, Chaudhry, & Finkelstein, 2022), 

COVID-19 바이러스 확산 이후 비대면 활동에 관한 인식 

연구(Chans, Bravo-Gutiérrez, Orona-Navar, & Sánchez- 

Rodríguez, 2022) 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들의 연구에서는 COVID-19 바이러

스 발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태권도장이 어떤 피

해를 보았고, 그 피해로 인해 태권도장은 결과적으로 어떻

게 되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들이었다. 또한 그러한 

도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에 있어 어떻게 앞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방안제시를 통

해 태권도장 경영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대부

분이었다. 즉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된 

현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태권도장의 모습은 어떠했고 사회

의 인식은 어떠하며, 그 사회의 인식이 태권도장 경영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아쉽게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COVID-19 상황

에서 태권도장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인식은 어떠한 구조로 

나타나는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COVID-19가 완

전한 종식을 보이게 되었을 때, 태권도장 생태계가 헤쳐 나

아가야 할 태권도장 경영 어려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

해 줄 수 있을 것이며, 현장에 있는 많은 태권도장 지도자

에게 앞으로 COVID-19 종식 이후 지도자들이 준비해야 할 

모습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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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배경

: 다중영업시설 영업 제한

다중영업시설 영업 제한의 시작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시작되었다(서륜, 2020, 8월 27일). 본래 사회적 거리두기

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하나의 캠페인 형식으로 자발적 

동참의 사회 운동이었다(한경경제용어사전, 2022). 하지만 

2020년 2월 29일을 시점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

회적 거리두기가 자발적 사회 운동이 아닌 정부 방역 정책

으로써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게 된다.

2020년 3월 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였

고, 3월 21일 부터는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하게 된다. 종

교시설, 실내 체육시설(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

도장),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에 대해 15일간

의 운영중단을 권고했다(신재우, 2020, 4월 4일). 해당 시

설들은 그동안 집단 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

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시설로, 방역 주무 부처에서 전국

의 특정 업종･업소에 대해서 한시적 운영 중단을 요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이정호, 2020, 3월 22일). 또한 

정부는 국민들에게도 15일간 모임외식행사여행을 최대

한 자제하고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였다(김형중, 2020, 3월 21일). 

사실상 이 시기부터 태권도장을 관련한 모든 체육시설업의 

운영은 1년간 중단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로부터 약 2년여간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단계를 따

라 억압된 생활을 지속하게 된다.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의 

시초는 1, 2, 3단계로 시작하였지만, 장기화를 대비하여 

2020년 11월 1일에 1-1.5-2-2.5-3단계로 총 다섯 단계로 개

편하여 실시하였다(한국질병관리청, 2020). 지속적인 코로

나 확진자 증가세로 인하여 전국은 거리두기 단계 속에서 

생활 규제를 받아야만 했던 것이다.

1년간의 정부의 규제를 받아 운영 중단을 수시로 이어온 

태권도장의 일선 사범들은 참다못해 2021년 1월 1일 청와

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등에서 태권도장의 집합 

금지 제외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밝혔다(한혜진, 2021, 1월 

5일). 그다음 날인 1월 2일, 중대본은 1월 17일까지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 발표를 하지만 발표

내용 중에는 다행히도 수도권 체육시설업은 여전히 집합금

지 대상에 포함하지만, 태권도장과 합기도장 등 무예 도장

은 고교생까지 동 시간대 최대 9명까지 수련을 허용한다고 

발표하게 된다. 겨울방학 돌봄 기능 때문에 예외 조치를 

한 것이다(조채원, 2021, 1월 2일). 잠시나마 태권도장 지

도자들은 한숨을 돌리는 듯하였지만, 정상화가 아니기 때

문에 그 힘듦은 여전했다.

현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두 해제되었다(김정

은, 2022, 4월 15일). 이제 야외에서만큼은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2년간 COVID-19와의 사투는 

우리의 삶을 이전으로 정상화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

으며 언제 또다시 제2, 3의 COVID 바이러스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청결에 대한 의무와 마스크에 대한 

착용은 이제 새로운 일반화가 되었다. 

이는 태권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태권

도 지도자들은 여전히 방역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자

녀를 도장에 보내는 부모님들도 역시 실내 방역과 감기와 

같은 신체의 이상 징후가 생기면 이전과는 다르게 예민하

게 반응하고 있다(김주미, 2022, 4월 26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변화는 이전의 태권도장 

모습을 바라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이다. 즉 앞으로

의 태권도장 운영 변화가 필요할 것이며, 지도자들의 지도

방침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참여자의 선정방법은 질적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는 

특성표집을 위한 의도적 특성 표집법(purposive trait 

sampling)을 이용하였다.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참가자를 

선정하는 것은 그 방법에 한계가 있고 더욱이 그들의 자발

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는 더 어려우므로, 예비 심층면담을 

통해 기준점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심층면담 내용을 중심

으로 전문가 집단과 회의를 거쳐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

고, 기준안에 적합한 참가자를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특히 일반화될 수 있는 결과를 얻기보다 특정 상황에 대

한 심화된 자료를 수집하여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규

모로 선정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데 있다. 따라서 연구

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두드러지게 연구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경기도에 소재한 태권도 관장 5명을 연구참

여자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개인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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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ame Sex Age Position Area
Coaching 

experience

1 A○○ M 43 Master Hwaseong 11 year

2 B○○ M 40 Master Suwon 10 year

3 C○○ M 35 Master Osan  9 year

4 D○○ M 34 Master Yongin  6 year

5 E○○ M 34 Master Pyeongtaek  6 year

Table 1. General feature of subject of study

2. 자료수집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주로 심층면담을 이용하였다. 심층면

담을 시작하기 전 연구참여자와 라포(rapport)를 형성하기 

위해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였으며, 친근감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심층면담 시에는 연구참여자에

게 대화내용을 녹음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었으며, 연구

참여자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면담내용의 

충실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면담내용을 소형

녹음기로 녹취하였다. 연구참여자와의 협의 아래,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선정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대

면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비구조화된 면담으로 지도자

에게는 “COVID-19로 인한 어려움은 무엇인가요?”로 시작

하였다. 도출된 자료를 토대로 반구조화된 면담의 범위로 

개인적 특성, 태권도장 운영철학, 태권도장 운영의 어려움 

등에 관한 질문을 작성한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

은 연구참여자로부터 새로운 내용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포화에 이를 때까지 진행하였다.

Scope Content

personal

characteristic

·Sex      ·Age      ·Position

·Coaching experience

operational 

philosophy

·What is the operating philosophy of 

Taekwondo gym?

·What is the role of Taekwondo gym?

difficulty in 

operation

·What are the operational challenges due to 

COVID-19?

·What efforts did you make in Taekwondo 

gym?

·What do you want from Taekwondo gym 

after COVID-19?

Table 2. Scope and content of the interview

3. 자료분석

질적 분석은 수집된 자료들에 일련의 질서, 체계, 의미 

등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더불어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적인 주제와 의미를 도출하고자 주제요소를 중심으로 자료

를 감소시켜 나가면서 분석적 범주를 구명하고 관련시키는 

작업이기도 하다(Dey, 1993). 이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

들에 대해 Crabtree & Miller(1999)이 제시한 질적자료의 

분석방법에 따라 4단계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

체적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검토화 단계에서는 태권도장이 겪는 어려움을 바탕

으로 수집된 자료의 지속적인 비교 방법을 시행하였다. 분

류화 단계에서는 검토화된 자료를 의미 단위로 분류하고, 

중심 현상화 하였다. 범주화 단계에서는 자료의 상호 인과

관계를 중심으로 묶어서, 주제들의 속성과 차원을 설정하

였다. 마지막으로 해석화 단계에서는 주제들을 비교 대조

하면서 인과관계에 대하여 해석하였다.

4. 자료의 진실성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 수집과 심

층면담을 통하여 자료의 다원화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

리고 연구자의 편향된 시각으로 자료가 해석되고 연구결과

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원간의 검토

(member checking)와 동료연구자 점검(peer debriefing)

을 통해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연구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자료의 진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삼각검증법, 

동료연구자의 내용검토와 조언, 연구참여자의 내용검토와 

조언, 연구자의 반성과 성찰 등 Denzin(1989)이 개발한 신

뢰성 준거를 통하여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자

료의 수집에서부터 분석 및 해석까지 연구의 전 과정이 질

적 연구의 논리와 방법에 맞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에 익숙한 스포츠사회학 전공 교수 2명의 

검토를 받았다.

Ⅳ. 결  과

1. 팬데믹의 시작: 태권도장의 잦은 휴관

2020년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는 COVID-1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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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으로 선언하였으며,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

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는 스포츠계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가져다 주었으며,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았

다. 특히 공공체육 시설을 포함한 대다수의 체육시설은 폐

쇄되었으며,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이 제한되었다. 또한 올

림픽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 및 각종 대회는 대부분 

연기되거나 취소되었다(Nam, 2020).

실내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태권도장은 더욱 심각하였

다. 실내체육시설업의 99%가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59.7%

는 임대료를 한 달 이상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동성, 2020, 4월 17일). 실내체육시설업은 넓은 공간으

로 인해서 많은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건

비 등으로 수익이 어려울 경우에 파산의 위험이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Jeon & Joung, 2021).

당장 임대료가 걱정이었죠. 사범들 월급도 줘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매주 운영 중지 명령 연장만 내놓으니 막막했습

니다. (중략) 고정지출은 있고, 수입은 없으니 걱정할 수밖

에 없없죠(A○○, M, 43).

COVID-19의 대유행이 시작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관

장 및 사범은 불안감에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COVID-19에 감염될 것이라는 불안감도 함께 공존하면서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었다(Jeon & Joung, 2021). 무엇보

다도 COVID-19 사태로 인해서 관장은 태권도장이 문을 닫

을 것에 대한 걱정과 사범은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왔다(Tsaur & Tang, 2012).

태권도장이 문을 닫으면, 먼저 사범들에게 가장 미안했

습니다. 월급을 못 주니 나오지 말라고 말 한다는 것이 그게 

제일 미안했죠. 사범들도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미안했는데 

(중략) 월급은 무작정 주기도 힘들고요(B○○, M, 40).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휴관

을 동참하기도 했지만,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수련생의 이

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반복적인 휴

관이 수련생들의 출석률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2020년 

4월에 따르면, 출석률이 휴관 전에 비해서 30% 미만인 도

장이 6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20). 이는 

태권도장의 운영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태권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관원생 숫자죠. 그

런데 계속 인원이 빠져나가니깐. 걱정이 큰 거예요. (중략) 

지금도 사실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죠. 펜데믹 전의 수치에 비

하면 부족합니다. 거의 전국의 모든 태권도장이 그럴 거예요. 

뭔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랄까(C○○, M, 35).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는 COVID-19로 인하여 잦은 휴관

과 수련생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수입에 비해 발생하는 고정지출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

었지만, 폐업을 막기 위한 대출과 사범과 같은 직원의 인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Park & Kim, 2021).

2. 팬데믹과 공존: 빚으로 연명하는 태권도장

실내 공간에서 태권도를 참여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무엇보다 학부모의 불안감을 높였다. 이미 많은 미디어에

서 밀집된 장소로 전파가 되며, 비말전파 감염이 우려된다

는 점이 더욱 불안감을 높였다(Jeonh, 2021).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시행으로, 장기적 경제 침체의 길로 들어

서게 되었다.

태권도뿐만은 아니죠. 모든 사회가 정지되었다고 보는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심각하게 돌아간다는 거에

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요. 당장 임대료를 걱

정해야 하니깐(D○○, M, 34).

2020년에 들어 5대 시중은행에서는 22조 원에 가까운 금

액이 대출되었다. 이는 경영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이 

은행 빚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윤미혜, 

2020, 9월 8일). 비단 태권도계도 다르지는 않다는 것이다. 

경제 침체를 넘어서, 사회 붕괴로의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

에서 태권도장의 폐업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당장 

폐업을 막기 위한 대출은 상황이 어려워져 또 다른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Park & Kim, 2021).

소상공인 대출도 신청하고, 정부에서 주는 것들도 받고 

했죠. (중략) 그런데 그게 실질적인 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못해요. 그게 결국 빚이니깐(B○○, M, 40).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1년 1월 7일 실내체육시설에 대

하여, 9인 이하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였다(김성모, 2021, 

1월 7일). 이를 계기로 태권도장은 소수 정원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는 특정 종목에 대하

여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을 문제제기하면서, 정부의 탁

상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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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나 탁구나 이런 곳에서는 불만이 많았죠. (중략) 이

렇게 조금이나마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린 게 다행이죠. 뭐

라도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힘이죠(E○○, M, 34).

연구참여자는 태권도장의 지속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태권도장 운영을 위한 위생이

나 방역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었으며, COVID-19에 대한 

예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경제적인 어

려움을 다른 방편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태권도장만 바라볼 수가 없으니깐, 다른 일도 조금씩 알

아보고 했었죠. (중략) 거리두기 때문에 일찍 도장 문을 닫

으니깐, 대리운전도 해보고 했었어요. 일단 나도 생활해야 

하니깐(D○○, M, 34).

정부의 끊임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완화 정책의 

반복적 실시는 태권도계의 경제적 시름을 가중 시킬 뿐이

었다. 불안한 일상 속에서 태권도장은 수입 감소로 인한 

생계에 대한 막막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타 직종에 비하여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범은 새로운 직업을 

찾아 떠나 갔으며, 홀로 남은 관장만이 태권도장을 지키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Park & Kim, 2021).

3. 엔데믹과 태권도장: 썰렁한 태권도장

세계의 다양한 미디어와 각국 정부에서는 COVID-19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공표하고 있다. 이미 수많은 나라가 

거리두기 해제 및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를 해제하였다

(김정은, 2022, 4월 15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COVID-19 상황에서 자녀가 태권도에 참여하는 것을 극도

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해하는 하죠.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밀집된 장소

에서 전파가 쉽게 된다고 하니깐. 태권도하다보면 땀도 흘

리고, 그러다 보면 비말전파에 대한 우려도 되니깐 불안할 

수 밖에 없죠(D○○, M, 34).

태권도장에서는 철저한 방역수칙에 따른 마스크 착용과 

함께 철저한 방역소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COVID-19 감염에 노출되어 있다는 불안감은 지울 수 없으

며, 학부모들은 노출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지속적인 분위기는 태권도장의 운영과 직결될 

수 밖에 없다(Jeong, 2012).

대부분의 사회영역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뉴스

에서 나오고 있지만, 저희는 그렇지가 않아요. 별반 다르지

가 않거든요. (중략) 아무래도 실내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불안감이 커서 아직까지는 엔데믹이라는 분위가 없어요(A

○○, M, 43).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이후 태권도장은 잦은 휴관을 

하였으며, 휴관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비단 태권도계의 국한된 것은 

아니였지만, 실내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감염 확산

의 우려가 큰 불안감을 높였다(이예슬, 박종화, 2020). 

COVID-19의 장기화는 태권도장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국면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너무나 긴 시간이 지나갔어요. 포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거죠. 대출도 대출이지만 이제

는 어떻게 해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하니깐. 지금

은 너무나 힘든 것이 사실이죠(B○○, M, 40).

하지만 태권도는 성장기의 유아 및 아동에게 스포츠 활

동을 통해서 형성되는 도덕성 또는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 등을 통하여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팀워크나 배려 및 존중 등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

를 한다(Park, Kim & Sun, 2019).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통한 태권도의 본질적 가치를 잘 보여줘야 한다.

현재 태권도 외에 다른 분야는 정상화의 모습을 갖춰나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태권도는 정상화의 길로 가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실내스포츠 위주의 운동이기도 하

며 유아 및 저학년이 태권도장을 다니는 주요 대상이기 때

문이다. 태권도는 어떠한 교육기관보다 관원생들에게 예

의,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리고 자신감과 같은 정신력을 

키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입장에 있어 

태권도장의 비정상화는 모두에 어려움을 불러 일으킬 것이

라 생각한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정

상화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태권도장 만큼 어린 아이

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정신들을 운동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접근을 통

해 태권도장의 변혁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C○○, 

M, 35).

태권도장은 이제 예전과는 다른 경영접근이 필요해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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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와 정상화로 가기 위한 협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보다 일선에

서 정상 운영을 위한 지도자들이 새로운 경영법과 교육 방

법을 개발하여 도장에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4. 위드 코로나: 변화해야 하는 태권도장

최근 온라인(on-line)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

는 홈 트레이닝이 각광을 받고 있다. 정부 역시 12개 부처

가 협업하여 ‘2021년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 사업’

을 추진하기도 하였다(Ham, 2021). COVID-19가 ‘위드 코

로나’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스포츠 트렌드를 만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먼 이웃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COVID-19의 장기화와 기존 수련생의 미복귀로 인해 생계

에 대한 걱정이 나날이 늘어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권도

장의 운영방식, 방향성, 지속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하는 관장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Park & Kim, 2021).

언론에서는 ‘언택트’, ‘위드 코로나’ 말들은 많은데, 태권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 게 일을까라는 생각이에

요. 대면 중심의 신체활동이 주를 이루는 무도인데. (중략)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A○

○, M, 43).

COVID-19가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으로 지정한 

이후, 국가 정책 및 우리의 일상 자체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에 따라 변화된 일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팬데믹이 종식된다고 하더라

도, 지금의 변화된 생활양식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발 빠른 대처 역시 필요하

다(Kwon, 2020).

태권도가 홈 트레이닝처럼 만드는 것은 말이 안되겠죠. 

대부분 유아를 대상으로 하니깐요. (중략) 새로운 교육 커

리큘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코로나와 같은 또 다른 팬

데믹이 왔을 때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요. 

예전처럼 문만 닫고 있을 수는 없으니깐(A○○, M, 43).

현재 거리두기 해제로 예전처럼 운동하려는 분위기인데 

부모님들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많더라

고요. 그리고 여전히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해서 

운동할 때 자녀들이 힘들다고...(중략)방역을 아무리 철저

히 해도 예전만큼의 어린아이들로 붐비는 태권도장은 찾아

보기 힘든 거죠(C○○, M, 35).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2년간의 사회적 거리두

기는 우리의 삶, 여러 곳에서 달라졌다. 가족 관계, 근무환

경, 대인관계, 청결 등 다양한 곳에서 달라졌다. 그리고 우

리는 그러한 삶에 익숙해졌고 변화된 생활이 이제 새로운 

일반화가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태권도장에도 영향을 미

치고 있다. 

COVID-19로 인한 확진자는 이제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다. 그리고 이는 태권도장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에게 더

욱 큰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결과적으

로 펜데믹 이전 태권도장의 모습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

다. 전국 대부분의 도장은 펜데믹 이후 수련생의 30% 정도

만 돌아왔다(김주미, 2022; 김치연, 2022). 

일상으로의 복귀를 모든 국민이 준비를 하고 있다. 사회

적 거리두기로 인해 변화된 일상 속에서 프로스포츠 관람

과 같은 스포츠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실외 마스크 해제 

등 다양한 일상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사회구조와 달라지는 요구에 우리 태권도계도 부응

해야 한다. 이전처럼 대면 수업을 통해서 수업의 효과성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전혀 만날 수 없는 지도환경에

서 새로운 방법과 경영, 홍보 그리고 사고방식 및 시도가 

필요하다(Ham & Nam, 2021).

이제 대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교육 환경과 

도장 운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로 비

대면 프로그램은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략) 이제 세상이 변화하잖아요. 바뀌지 않으면 안 되니

깐요(B○○, M, 40).

COVID-19 발생 이후 단체운동은 지양하고 있으며, 홈 

트레이닝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운동 상황 제약으로 인한 운동 포기 같은 새로운 형태의 

운동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Kwon, 2020). 태권도장도 이

제 변화되어야 한다. 대면수업과 다중이용을 넘어 언제, 어

디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운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분위기에 맞추어 교육

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하

고, 태권도장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마케팅 방법, 창의적인 운동환경, 그리고 새로운 지도법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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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이 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서도, 태권

도장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인식이 어떠한 구조로 나타나는

지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된 연구 결과를 중심으

로 나타난 결과에 내포된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팬데믹의 시작은 

태권도장의 잦은 휴관의 내용이다. COVID-19가 확산할 당

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1년 동안 잦은 휴관이 

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팬데믹과 

공존은 빚으로 연명하는 태권도장이다. 무예 도장만이 겨

울방학 돌봄 기능의 이유를 들어 동 시간대 최대 9명까지 

수련을 허용하였지만 그러한 정책으로는 태권도장 지도자

들의 정상 생활이 어려웠기에 대출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엔데믹과 태권도장은 

썰렁한 태권도장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COVID-19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대중들 의식에서 서

서히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스포츠 활동에 비해 태

권도장은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위드 코로나는 변화해야 하는 태권도

장이다. 태권도장이 COVID-19 이후 달라진 사회환경에 맞

춰 도장 홍보, 교육방침, 지도법 등 변화해야 한다는 내용

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태권도장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결과였다. 

태권도와 COVID-19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서도 이 연구

의 결과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지도자들이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제시하고 있다. COVID-19로 인하여 태권도

장 운영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극복에 

관한 연구를 보게 되면(Ju, 2021; Park & Kim¸ 2021; 

Sunwoo & Jeong, 2021), 태권도 지도자들은 COVID-19가 

도장의 잦은 휴관으로 이어졌다. 이는 태권도장 운영이 어

려워져 결국에는 타 업종에서 Part-time job을 하며 버텼다

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관장은 태권도장 관리와 유지를 위

해 대출까지 빌려 어려운 상황을 견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관원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도법과 교육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고, 교

육받으러 세미나와 강의에 참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Ban, 2020).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면 태권도 지도자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직업정신이 얼마나 투철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도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선행연구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하는 지도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

부 지원과 협회 차원의 현실적 대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

다(Ban, 2020; Kim, 2021; Kim & Lee, 2020; Kim & Park, 

2022; Lee, 2020).

또한 선행연구 결과 중에 COVID-19에 대해서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교육방식이 아닌 비대면 교육과 ICT 기술을 접

목한 태권도 교육방침이 함께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는 

COVID-19 바이러스 확산 이후 태권도계 시장 활성화의 중

요한 대안으로 나타나고 있다(Kim & Jeong, 2020; Lee & 

Kim, 2021; Shin & Lee, 2022; Song, 2021). 현재 정부 주

도하에 지원되는 국가과제에서 ICT 기술을 접목한 태권도 

대회 평가 개발, 도장경영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주제로 태권도 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

는 것을 보면 매우 중요한 대안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 상용화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미 각 기업과 

태권도 협회의 협업을 통해 개발과정에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Shin & Lee, 2022).

이러한 과정을 보게 되면 앞으로의 태권도장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으며, 지도자들과 

태권도 관계자는 어떠한 행동과 사고를 하고 태권도계에 

임해야 하는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COVID-19 바이러

스는 전 사회가 예상했던 미래를 한순간에 앞당겼다. 또한 

이제는 COVID-19 이전 사회로 돌아가기에는 어렵다. 그러

므로 사회에 소속된 모든 구조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움직여야 발전할 수 있으며, 도태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선행되어 온 다양한 연구에서 이 연구 결과와 같이 

현재 COVID-19로 인한 한국 사회의 태권도 시장이 어려운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살아온, 태권도장이 겪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힘들

다고 하는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렇듯 COVID- 

19가 감기 바이러스와 같이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상황에

서 태권도장의 모습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

고 이러한 환경에서 태권도장 지도자가 느끼는 현실은 앞

으로의 태권도 시장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

기에 이 연구의 의미가 있다.

사회의 대부분 운동 시설과 환경은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다. 특히 성인들 위주의 운동과 넓은 공간에서 소수가 

참여하는 운동인 골프, 테니스와 같은 운동은 COVID-19 

바이러스가 확산할 때 오히려 더욱 성황리에 영업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을 때는 이러한 운동이 제일 

빨리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더욱이 피트니스센터, 필라테

스, 요가 등 대부분의 운동은 정상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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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계는 정상화가 되지 못해 많은 지도자는 대출과 임

대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주미, 2022, 4월 26일).

이러한 이유는 태권도가 단지 성인의 피트니스센터나 골

프처럼 신체활동, 스포츠, 여가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인과 다르게 성장기의 아이에게 도덕성, 예의범절, 규범 

등과 같이 어렸을 적에 배워야만 하는 교육적 측면을 강조

하는 무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질은 한국의 어떠한 스

포츠 기관에 가서도 배우기가 쉽지 않다. 또한 한국 태권도 

시장처럼 무도성의 측면을 잘 활용한 국가도 없기에 여전히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정부와 대중은 우리 한국 고유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움직임

을 위해서 고등기관과 지식인들의 학문적 접근이 먼저 이

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다양한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과 향후 제2, 3의 팬데믹이 왔을 때 현재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비대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기술의 

상용화와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Ⅵ.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COVID-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현저히 줄어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현 상황에서 태권도장의 

경영은 실질적으로 어떠한지 그 인식과 경험에 대해 탐색

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를 통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에 도달하였다. 첫째, 팬데믹의 시작과 함

께, 태권도장은 잦은 휴관을 하게 되었으며, 수련생 감소라

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 둘째, 팬데믹과 공존하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장기화된 휴관은 생계

에 대한 막막함으로 다가왔다. 셋째, 엔데믹이라는 사회환

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국면으로 

이어졌다. 넷째,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변화된 사

회구조와 달라지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

과 사고방식 및 시도를 하고자 하였다.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자유로

울 수는 없었다. 특히 실내체육시설의 하나인 태권도장은 

COVID-19 감염에 대한 위험성으로 더욱 엄격한 제재 속에

서 ‘다중영업시설 영업 제한’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

에서 태권도계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와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더욱 침체된 사양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추후 활발한 후속 연구를 위해

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및 언택트와 같은 새로운 방법과 교육에 대해서 언

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추후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태권도장의 어려움

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탐색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폐업

으로까지 이어진 태권도장을 살펴보진 않았다. 추후 폐업

으로 이어진 태권도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팬데믹

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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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al Awareness Experience in COVID-19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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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Taekwondo gym 

management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social distancing has been lifted due to the significant decrease 

in the spread of the COVID-19 virus.

Method  To this end, a total of five Taekwondo directors located in Gyeonggi-do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Data were mainly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Results  First, with the start of the pandemic, the Taekwondo gym was closed frequently, leading to economic 

losses such as a decrease in trainees. Second, while coexisting with the pandemic, the prolonged closure due 

to the government's “social distancing” policy came as a hopelessness for living. Third, despite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called endemic, it led to a phase in which normal operation was impossible. Fourth, in 

order to meet the changing social structure and different needs as we entered the With COVID-19 era, we 

tried to do new methods, ways of thinking, and attempts. 

Conclusion  Not all citizens could be free in the face of a national crisis called a pandemic. In particular, 

Taekwondo gym, one of the indoor sports facilities, was restricted from operating multi-business facilities amid 

stricter sanctions due to the risk of COVID-19 infection. In this situation, if the Taekwondo community fails 

to present a new direction and diversity in educational programs, it will be on a more sluggish de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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