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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시작한 COVID-19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

갔다.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움직였고, 한

국도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강화, 대면 활동과 집합 

행동 전면 금지, 영업 시간제한 등 정부는 강력한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경제는 대공황에 빠졌고, 여전히 경제

는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Kwak, 2022). 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정책은 무엇

보다 자영업자들의 생활과 정신건강에 큰 피해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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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1분기 ‘COVID-19 국민 정

신건강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자살 충동률이 증가하였

으며, 두려움, 불안, 우울감이 2018년보다 6배가 증가하였

다고 보고 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이러한 현상은 스포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실내 체육시설도 정부 방침에 따라 잠정적 영업 중지와 시

간제한, 그리고 인원수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이 

심각하였다(Kwon, 2021).

특히나 태권도는 한국의 등록된 체육시설 중 가장 많이 

등록된 체육시설이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0). 전국에 등록된 태권도장은 10,298개이며 

이는 신고 된 수이기에 협회에 신고 되지 않은 태권도장까

지 합하면 더 많은 수가 전국에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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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연구는 태권도 관장과 사범이 체감한 COVID-19의 이면을 생활만족과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법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태권도 관장 및 사범 230명을 단순무작위표집법(Simple Random Sampling Method)

으로 표집하였다. 그리고 자료는 컴퓨터에 개별 입력(coding)시키고, jamovi 1.2.27 Version과 SPSS 21.0 Version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결과  첫째, 태권도 지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생활만족은 지도자 유형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건강은 지도자 유형, 연령, 지도경력, 혼인상태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태권도 지도자의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론  태권도 지도자의 유형에 따라 생활만족과 정신건강에 차이가 있다. 특히 태권도 관장은 사범에 비하여 더 비관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사업체인 태권도장과 부양가족을 두고 있는 가장으로써 COVID-19라는 사회 속에서 더욱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제어  태권도 지도자, 관장, 사범, COVID-19, 생활만족, 정신건강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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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한 개의 태권도장에는 지도자가 많게는 5명, 적게는 

1명이 근무하고 있어 꽤 많은 지도자가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COVID-19는 많은 태권도 지도자의 생계

를 무너트렸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안겨주게 된 것

이다.

COVID-19와 태권도 지도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태

권도 사범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Ju, 2021), 

태권도 지도자들의 일상과 걱정에 관한 연구(Park & Kim¸ 

2021), 코로나로 인한 태권도 사범의 어려움과 극복 전략에 

관한 연구(Sunwoo & Jeong, 2021)가 진행되었다. 심층 면

담을 통해 접근한 이들의 연구는 COVID-19로 태권도 지도

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느낄 수 있게 하는 연구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태권도의 관장과 사범을 지도자라

는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한 연구이거나, 또는 사범에만 집

중되어 연구된 연구들이었다. 같은 지도자라도 관장과 사

범의 위치에 따라 이번 팬데믹을 다르게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도자의 각각 다른 의견을 듣지 못한 접근이 

아쉬웠다. 

관장은 사범에게 월급을 주며 수익금을 최대한 많이 벌

어들이려 한다(Shin & Gwon, 2020). 물론 태권도장의 경

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그리고 사범은 

본인이 속한 태권도장에서 월급을 받아 가며 일한다. 경제

적인 부분에서만 본다면 팬데믹이 없는 환경에서는 최대한

의 수익금을 벌어들이는 관장이 사범보다 좋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Jung, 2017). 하지만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

서는 관장과 사범 둘 중 어떤 이가 더 괜찮은 경제적환경인

지 가늠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관장과 사범 간에는 서로의 

처지가 다르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

로 스트레스와 만족감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팬데믹과 같은 자연재해에서는 관장과 사범 간에 구분

을 지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 환경에서 관장은 적은 수입으로 사범의 월급과 

태권도장 관리비를 책임지기에 많은 부분에서 경제적 손실

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집합금지 명령이 지속될 

당시 대구의 한 헬스장 관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있었다(Nam, 2021). 그만큼 영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는 COVID-19의 상황이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Lee, 

2021). 

그렇다고 하여 사범이 생활만족, 스트레스, 우울 등에서 

편하다고 볼 수 없다(Sunwoo & Jeong, 2021). 사범은 월

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일반노동자와 같다. 노동자는 

자본가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COVID-19가 확산할 당시 

태권도장 영업이 중단되거나 한시적 소수의 인원만으로 운

영됐기에 사범들은 배달, 청소, 물류센터와 같은 곳에서 아

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다(Jo, 2020; Seo, 2021). 즉 사범들은 

직무불안정성이 더욱 극심해졌고 더불어 우울, 무기력감과 

같은 스트레스를 스스로 이겨내야만 했다. COVID-19로 인

해 피해를 본 직원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울, 

자살 충동, 불안 등이 급격히 상승하는 결과들이 나타났다

(Jang & Lee, 2022; Jeon & Lee, 2021; Park et al, 2021). 

앞선 내용을 보게 되면 인간의 생활과 정신은 매우 밀접

한 관계성이 있음을 보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

저 생활만족이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 내에서의 삶에 대

한 만족으로 가정생활만족, 학교생활만족, 직장생활만족, 

일상생활만족 등으로 말할 수 있다(Gawrych, Cichoń, & 

Kiejna, 2021). 지금까지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집단 구성원에 따른 생활만족 연구(Bourke, Hilland, & 

Craike, 2022), 삶의 환경에 따른 생활만족 연구(Kang, 

2022), 성격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 연구(Lee & Kim, 2021), 

신체활동 참여에 따른 생활만족 연구(Randall et al, 2021)

가 진행되었다. 즉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대개 긍정적

인 마음과 여유로운 삶, 자신이 좋아하는 여가를 즐기고 마

음 맞는 주변 사람들과 지내는 생활을 이어 갈수록 만족하

는 삶을 살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다(Hyland et al, 2020). 

특히, 생활만족은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

계성을 보이고 있는데(Elbay et al 2020), 이는 어떠한 개념

이 선이냐 후이냐를 벗어나 생활만족과 정신건강 중에 어

떠한 개념이라도 영향을 미치면 후자에 오는 개념 또한 앞

선 개념에 맞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Jeon & Lee, 2021; Lakhan, Agrawal, & 

Sharma, 2020). 즉 생활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정신이 

안정적일 것이고, 정신이 안정적이란 말은 곧 생활에 만족

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이란 정신의 평안함, 스트레스의 강

도, 우울증 증상의 유무 등과 같이 정신과 관련된 질환이 

발생 되었는가에 관해 초점을 두어 이러한 질환이 없다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Lakhan, Agrawal, & 

Sharma, 2020).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과 관련되어 다양하게 연구

되었다(Elbay et al 2020; Hyland et al, 2020). 특히 현대사

회는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이러한 질환이 다수 발생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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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다(Jo & Kim, 

2021). 특히 인간의 정신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삶이

어서 정신건강과 인간의 생활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 진행

되었다(Jeon & Lee, 2021; Lakhan, Agrawal, & Sharma, 

2020). 이들의 연구에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이 이미 혼란스러워 어떠한 일상생활에서도 힘

겨움을 느끼지만,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어떠한 일도 도전

적이며,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하였다(Lakhan, 

Agrawal, & Sharma, 2020).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보게 되

면 알 수 있듯이 생활만족과 정신건강 간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성을 보인다. 특히 COVID-19 시기에는 생활만족과 정

신건강과 관련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 

되었기 때문에 두 변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변인이라 말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이 연구의 내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먼저 비대면 방법 확산에 따른 학교생활과 일상생활 만

족에 관한 연구(Gawrych, Cichoń, & Kiejna, 2021; Ko & 

Moon, 2021; Magson et al, 2021), 우울, 불안감, 스트레스

와 생활만족과의 관계 연구(Elbay et al 2020; Hyland et 

al, 2020; Jeon & Lee, 2021; Lakhan, Agrawal, & Sharma, 

2020), 운동참여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An, 2021; Kang 

& Park, 2021; Randall et al, 2021)가 진행되었다. 또한 

COVID-19와 태권도에 관한 연구는 대학교 태권도학과와 

태권도장에서의 교육 변화에 관한 연구(An & Kwak, 2021; 

Kim, 2022; Kim, 2021), COVID-19 시기에 태권도장의 대

응 전략 연구(Ban, 2020; Kim, 2021; Lee & Kim，2021; 

Lee, 2020), 온라인 태권도 대회에 관한 연구(Bang & An, 

2021; Kwon & You, 2022), 태권도 지도자들의 걱정과 처

우개선에 관한 연구(Ju, 2021; Park & Kim¸ 2021; Sunwoo 

& Jeong, 2021)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팬데믹 시대에 관장

과 사범과 같이 상하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스트레

스와 고통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였고, 이러한 고통이 서로

에게 어떤 관계를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로에 대한 생

활만족과 정신건강에 관해서 접근한 연구는 아쉽게도 미비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COVID-19 바이러스 확산 이후 태권도 

관장과 사범이 체감한 생활만족과 정신건강에 대해서 밝히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

성에 따라 생활만족과 정신건강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둘째, 태권도 지도자의 유형에 따라 생활만족과 정신건강

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관장과 사범은 COVID-19 시기

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만족과 고통, 그리고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각자의 처지에

서 살펴본다면 태권도 분야에 있어 태권도장 시스템을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2, 3의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

더라도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태권도 지도자가 될 태권도 전공생 및 예비 관장

에게 관장과 사범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

하는 데 있어 하나의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태권

도장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표본추출은 확률표본

추출법 중 단순무작위표집법(Simple random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238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집된 

설문 자료 중에서 설문의 내용이 불성실하게 작성된 것으

로 판단되거나 일부 내용이 누락된 8명의 자료를 제외한 

230명의 자료를 실제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Section Frequency(n) Percentage(%)

Sex
Male

Female

178

 52

 77.4

 22.6

Leader

type

Instructor

Master

 66

164

 28.7

 71.3

Age
Under 29

Over 30

116

114

 50.4

 49.6

coaching

career

Under 3

4~6 year

Over 7

 68

 80

 82

 29.6

 34.8

 35.7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58

172

 25.2

 74.8

Total 230 100.0

Table 1. General feature of subject of study

2. 자료수집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합되는 선행연구와 

이론에 근거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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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적 특성 5문항, 생활만족 6문항, 정신건강 10문

항 등 총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생활만족은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의 11차(2016) 년도 자료수집에 활용하고, Ha(2018)가 사

용한 설문문항을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

하였다. 생활만족 척도는 단일변인이며 총 6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측정도구의 응답 반응은 ‘매우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으로 5단계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정신건강은 Kohout 등(1993)이 개발하고 Lee(2021)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한 설문문항을 연구목적에 맞게 수

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정신건강 척도는 단일변인이

며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의 응답 반응은 ‘극

히 드물다(1일 미만)’ 1점, ‘가끔 있었다(1~2일 간)’ 2점, ‘종

종 있었다(3~4일간)’ 3점, ‘대부분 그랬다(5일 이상)’ 4점으

로 4단계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3.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이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에 대한 타당도를 검사하

기 위해, 스포츠경영학 및 스포츠사회학 교수 각각 2인의 

자문을 통하여 설문지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

다. 측정도구 타당도와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

하여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추정방법에 의한 확

인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을 실시하였다.

Latent 

variable

Measuring 

variables
B β S.E. t α

Life

satisfaction

→

→

→

→

→

→

a01

a02

a03

a04

a05

a06

1.000

 .840

1.074

1.108

1.262

1.254

.592

.570

.553

.646

.716

.795

.186

.227

.208

.228

.217

4.55***

4.74***

5.33***

5.54***

5.79***

.774

χ²(df ): 12.9(9), TLI: .965, CFI: .979, SRMR: .036, RMSEA: .061

***p<.001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life 

satisfaction

생활만족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는 χ²=12.9, 

df=9, TLI=.965, CFI=.979, SRMR=.036, RMSEA=.061로 나타

났다. 정신건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는 χ²= 

110, df=35, TLI=.957, CFI=.989, SRMR=.068, RMSEA=.013

으로 나타났다.

Latent 

variable

Measuring 

variables
B β S.E. t α

Psychological

health

→

→

→

→

→

→

→

→

→

→

b01

b02

b03

b04

b05

b06

b07

b08

b09

b10

1.000

1.183

1.834

1.715

1.570

1.568

1.097

 .709

1.633

1.428

.632

.584

.892

.881

.756

.802

.513

.494

.800

.665

.212

.238

.224

.226

.219

.218

.149

.227

.231

5.58***

7.71***

7.66***

6.94***

7.15***

5.02***

4.77***

7.18***

6.18***

.906

χ²(df ): 110(35), TLI: .957, CFI: .989, SRMR: .068, RMSEA: .013

***p<.001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psychological health

4. 조사절차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 2인은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해당 태권도장에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에게 설문의 목적과 기입방

법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응답하기 어려운 내용은 연구자

가 다시 한 번 의미를 설명한 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작

성하도록 하였다.

5. 자료처리방법

이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jamovi 2.2.5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도구의 타당

도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신뢰도 검증(Cronbach α)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SPSS 24.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단순회귀분

석(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 연

구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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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태권도 지도자가 체감한 

생활만족과 정신건강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과 정신건강의 

차이

이 연구에서 설정한 5개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에 따

른 생활만족과 정신건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에서 얻어진 표본자료의 전반적인 경향

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에 따른 생활만

족과 정신건강의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t-

검증 및 일윈변량분석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으로 성별, 지도자 유형, 연령, 지

도경력, 혼인상태에 따른 생활만족 및 정신건강에 대한 차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t-검증과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아래에 제시된 바

와 같이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에 따른 생활만족은 지도자 

유형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건강은 성별, 지도자 유형, 연령, 지도경력, 혼인상태

에 따라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 및 정신건강의 차이

다음의 <표 4>는 성별에 따른 태권도 지도자가 지각하는 

생활만족과 정신건강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ection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health

M SD M SD

Sex
Male 2.21 .83 2.45 .76

Female 2.33 .60 2.40 .70

t value -.722(.472) .296(.768)

Table 4. Mean, standard deviation and t-test of lif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health according to marital sex

2) 지도자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 및 정신건강의 차이

다음의 <표 5>는 지도자 유형에 따른 태권도 지도자가 

지각하는 생활만족과 정신건강에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

활만족(t=-2.156)에서 사범(M=2.33) 집단이 관장(M=1.99) 

집단보다 생활만족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정신건

강(t=4.072)에서는 관장(M=2.85) 집단이 사범(M=2.26) 집

단보다 정신건강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범보다 관장이 생활만족에 대하여 낮게 인식했으며, 더 

비관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COVID-19라는 팬데믹 상

황에서 관장은 더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Section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health

M SD M SD

Leader

type

Instructor 1.99 .80 2.85 .76

Master 2.33 .76 2.26 .68

t value -2.156(.033) 4.072(.000)

Table 5. Mean, standard deviation and t-test of lif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health according to leader type

3)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 및 정신건강의 차이

다음의 <표 6>은 연령에 따른 태권도 지도자가 지각하는 

생활만족에서 집단 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정신건강에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건강(t= 

-2.834)에서 30세 이상(M=2.62) 집단이 29세 이하(M= 

2.23) 집단보다 정신건강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9세 이하 집단보다 20세 이상 집단이 더 비관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앞서 나타난 지도자 유

형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30세 이상 집단의 표본이 관

장인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Section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health

M SD M SD

Age
Under 29 2.20 .63 2.23 .66

Over 30 2.28 .91 2.62 .79

t value -.537(.593) -2.834(.005)

Table 6. Mean, standard deviation and t-test of lif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health according to age

4) 지도경력에 따른 생활만족 및 정신건강의 차이

다음의 <표 7>은 지도경력에 따른 태권도 지도자가 지각

하는 생활만족에서 집단 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정신건강에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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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건강

(t=4.396)에서 7년 이상(M=2.70) 집단이 4-6년(M=2.30) 집

단과 3년 이하(M=2.25) 집단보다 정신건강을 높게 인지하

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4-6년 집단과 3년 이하 집단보다 

7년 이상 집단이 더 비관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

성은 앞서 나타난 지도자 유형 및 연령과 일치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경력이 낮을수록 중도이탈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낮은 것으로 보인다.

Section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health

M SD M SD

coaching

career

Under 3 2.14 .61 2.25 .68

4~6 year 2.37 .76 2.30 .63

Over 7 2.18 .92 2.70 .84

F value .974(.381) 4.396(.015)

post-hoc a<c

Table 7. Mean, standard deviation and one-way ANOVA of 

lif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health according 

to coaching career

5) 혼인상태에 따른 생활만족 및 정신건강의 차이

다음의 <표 8>은 혼인상태에 따른 태권도 지도자가 지

각하는 생활만족에서 집단 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Section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health

M SD M SD

Marital

status

Married 2.17 .83 2.37 .64

Single 2.26 .77 2.07 .48

t value -.545(.587) 2.307(.026)

Table 8. Mean, standard deviation and t-test of lif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health according to marital status

하지만 정신건강에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건강

(t=2.307)에서 기혼(M=2.37) 집단이 미혼(M=2.07) 집단보

다 정신건강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 

집단보다 기혼 집단이 더 비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양가족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2. 태권도 지도자의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에서는 단일차원성이 확인된 요인들에 대해 각 

요인들 간의 판별타당도의 충족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9>, <표 11>, <표 

13>과 같다. 또한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r)는 -.689에서 

-.214이었으며, 변인간의 부적인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상관관계수의 값이 .80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Kline(2011)의 기준에 따라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더불어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기준치인 

.80보다 모든 변인이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Kim, 2003).

Factor 1 2

life satisfaction 1.00

psychological health -.214(.053) 1.00

Table 9.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1) 태권도 사범의 생활만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표 10>은 태권도 사범의 생활만족이 정신건강에 미치

는 영향을 단순다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이다. 

Factor
psychological health

VIF
β t p

life satisfaction
13.570 .000

-.214 -1.961 .053 1.000

adjusted R ²

F

R ²=.134

F=3.844(.053)

Table 10. An effect of personality in life satisfaction on 

psychological health of Taekwondo master

태권도 사범의 생활만족이 정신건강에 대한 설명은 13.4 

%(R ²=.134)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생활만족(β=-.214)

이 0.5%수준에서 정신건강에 통계적으로 부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만족

에서 사범이 보통 이하의 만족을 느꼈기 때문에, 정신건강

Factor 1 2

life satisfaction 1.00

psychological health -.689(.000) 1.00

Table 11.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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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2) 태권도 관장의 생활만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표 12>는 태권도 관장의 생활만족이 정신건강에 미치

는 영향을 단순다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이다. 태권

도 관장의 생활만족이 정신건강에 대한 설명은 45.8%(R ²= 

.458)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생활만족(β=-.689)이 0.01 

%수준에서 정신건강에 통계적으로 부적인(-)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만족에서 

관장이 보통 이하의 만족을 느꼈기 때문에, 정신건강이 부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Factor
psychological health

VIF
β t p

life satisfaction
15.703 .000

-.689 -5.297 .000 1.000

adjusted R ²

F

R ²=.458

F=28.060(.000)

Table 12. An effect of personality in life satisfaction on 

psychological health of Taekwondo instructor

Factor 1 2

life satisfaction 1.00

psychological health -.515(.000) 1.00

Table 1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3) 태권도 지도자의 생활만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표 14>는 태권도 지도자의 생활만족이 정신건강에 미

치는 영향을 단순다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이다. 태

권도 관장의 생활만족이 정신건강에 대한 설명은 25.9%

(R ²=.259)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생활만족(β=-.515)이 

0.01%수준에서 정신건강에 통계적으로 부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연구결과에서 관장

과 사범 모두가 생활만족에서 보통 이하의 만족을 느꼈다. 

따라서 정신건강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당연하

다고 보여진다. 특히 설명력에서 사범은 13.4%(R ²=.134)

이며, 관장은 45.8%(R ²=.458)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귀분

석에 대한 기울기 값을 보더라도 사범에 비해서, 관장이 

COVID-19라는 상황에서 더 힘들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이

해할 수 있다. 

Ⅴ. 논  의

이 연구는 태권도 관장과 사범이 COVID-19 확산 시기에 

체감한 생활만족과 정신건강에 대한 관계를 구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COVID-19 확산 당시 태권도 관장

과 사범 생활을 하고 있었던 23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변인 간의 관계 및 결과에 내포

된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 지도자 유형

과 연령, 지도경력, 혼인상태에 따른 생활만족 및 정신건강

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도자 유형 

중 생활만족과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

령, 지도경력, 혼인상태에서는 정신건강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다. 

지도자 유형 결과 중 생활만족 에서는 사범보다 관장이 

생활환경을 더 불만족스럽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COVID- 

19로 관장으로써 도장 운영에 있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에 생활만족에서 부담이 되어 불만족스러움을 느

낀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또한 정신건강에서도 관장이 사

범보다 불안한 경향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관장은 사범보

다 경제적인 손실이 크기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한다(Shin 

& Lee, 2022). 

이러한 결과는 이미 다양한 미디어와 연구를 통하여 

COVID-19 시기에 회사, 학원,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람

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보고되었다

(Akpana, Paul Udoh, & Adebisi, 2022; Zhang, Gerlowski, 

& Acs, 2022). 특히나 관장은 태권도장을 운영하기 위해 

은행에 돈을 빌려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거에 빌렸

던 자금이어도 그 자금을 갚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이번 팬데믹은 집합 금지, 운영시간 제한, 

모든 대면 활동 중단과 같은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사람들

의 이동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태권도장과 같이 한 달 수입

이 고정적으로 들어와야 하는 업종에서는 그 피해가 더 클 

Factor
psychological health

VIF
β t p

life satisfaction
19.296 .000

-.515 -6.395 .000 1.000

adjusted R ²

F

R ²=.259

F=40.891(.000)

Table 14. An effect of personality in life satisfaction on 

psychological health of Taekwondo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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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었다(Ju, 2021; Park & Kim¸ 2021; Sunwoo & 

Jeong, 2021). 

이와 함께 연령에서는 30세 이상의 집단에서 정신건강

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이는 더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집

단이 30세 이상의 집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은 29세 

이하의 집단보다 사회적으로 더 많은 경험을 하였을 것이

다. 이러한 경험은 사회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움직이는

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생활하지 않으면 자기의 삶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사에 열정적이며 희망스러운 사고를 하고 

세상을 살아왔을 경향이 크다(Park, 2010). 그러므로 30세 

이상의 집단은 팬데믹을 통해 어려운 삶이 지속되고 있지

만 그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스러운 생각과 행동으로 

이 시기를 헤쳐 나가려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Baek, Kim, 

& Kim, 2022).

또한 경력에서는 7년 이상의 집단이 정신건강을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고, 혼인상태도 마찬가지로 기혼의 집단이 

정신건강을 높게 인지하였다. 7년 이상의 지도자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의 경험과 태권도 지도 경험이 오

래되고 이직 없이 한 분야에 꽤 오래 일하고 있는 집단이라

고 볼 수 있다(Jung, 2017). 한 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다는 

것은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안정적 환경을 구축해 놓았을 

경우가 크거나(Jun, 2020), 또는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일 

경향이 크다(Park, 2010). 기혼의 경우도 7년 이상의 경력

과 마찬가지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정서

상 인생의 큰 과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안

정성을 갖춘 집단이라 판단된다(Jun, 2020). 

이렇게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는 

집단은 현재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어떠한 선택과 행동

을 하지 않는다. 나의 미래를 위해 항상 준비하려 하고, 내

가 책임져야 하는 ‘우리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생각과 

행동을 한다(Jun, 2020). 즉 힘든 시기여도 미래를 위해 이

겨내려 노력하고, 또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이 무너진다

는 생각으로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힘든 상황을 

이겨내려고 한다(Jo, 2016).

COVID-19와 인구통계학을 세분화한 연구에서 살펴보면 

기혼자와 자녀의 유무, 경력자 그리고 연장자일수록 

COVID-19 시기를 긍정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였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Baek, Kim, & Kim, 2022). 

태권도 관장과 같은 경영책임자란 위치는 월급을 받는 사

범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

이기에 심리적 부담감과 외로움, 우울, 스트레스 등이 심각

하지만 그들은 이미 다양한 사회 경험과 운동을 통해 배운 

항상 도전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태권도 지도자의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이 정신건

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

보면 사범과 관장 그리고 두 집단을 함께 본 지도자에서 생

활만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관계가 부적인 차이를 보였다. 

앞선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

범보다 관장의 집단, 30세 이상의 집단, 7년 이상의 지도경

력 집단, 기혼 집단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꼈다

는 것은 생활만족에서 관장이 사범보다 보통 이하의 만족

을 느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진다. 즉 COVID 

-19 시기에 태권도 관장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짐

작게 하는 결과이다. COVID-19 시기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COVID-19로 인하여 경제적 

책임을 지는 대표와 사장 들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을 

겪었고 생활에 있어 엄청난 무기력감과 힘듦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다(Lee, 2021; Park, 2021; Ustun, 2020).

회귀분석 연구 결과의 근본적인 원인은 태권도장의 전체

적인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COVID 

-19와 태권도 지도자의 관련된 연구를 보면 경제적인 문제

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Ju, 2021; Park¸ & Kim¸ 

2021). 대부분의 연구에서 보게 되면 COVID-19로 인하여 

가장 힘든 점에 대한 물음에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휴관과 

개관을 반복적으로 하고 이를 통해 관원 수가 감소 되어 

경제적인 큰 손실을 보는 것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답하

였다(Ju, 2021; Park & Kim¸ 2021; Sunwoo & Jeong, 

2021). 

태권도장의 수입은 관원생과 연결되기에 수입이 줄어들

었다는 말은 곧 관원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

범 월급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서로의 어려움을 만들어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것이며, 특히나 관장의 부담감과 심리

적 압박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사범 

또한 COVID-19 시기에 월급의 감소보다 더 심각한 태권도

장 일을 완전히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환경이 힘들

어졌다는 것이다. 즉 관장과 사범의 상황이 어떠한 시기보

다 훨씬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관장과 사범 두 집단은 지속되는 불안한 노동 환경으로 

생활이 불안정하게 되고 결국에는 정신적인 피해로 이어지

게 된 것이다. COVID-19 시기에 태권도장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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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심하게 겪은 항공업계 노동자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COVID-19로 인하여 국

내･외로 사람들의 이동이 막히게 되면서 항공업계 관련 노

동자들의 업무가 사라졌고 유급 및 무급 휴직을 강요받아 

경제적 피해를 감당해야 했다. 이러한 불안한 노동 환경은 

항공업계 노동자들의 불안, 두려움, 우울, 자살, 건강상의 

문제 등 신체의 많은 부분에서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Gudmundsson, Cattaneo, & Redondi, 2021; Hotle, 

& Mumbower, 2021; Joo, 2022). 즉 경제적으로 불안한 

환경이 인간에 있어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 결과인지 보여

주는 연구결과 이다.

인간의 모든 활동과 삶에는 정신이 개입되지 않은 신체

만의 활동은 있을 수 없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행동에는 

정신과 신체가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 인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Yim, & Son, 2013). 그러므로 

COVID-19 상황과 같은 팬데믹 시대에서의 고통은 신체적

인 문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정신적인 문제도 함께 동

반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정신건강에 부적

인 영향이 나왔다는 것은 지도자들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

하다는 것이며, 그 생활의 불만족은 경제적인 부분을 만족

시킬 수 없는 팬데믹 환경이기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결국 정신적인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

부 차원의 특별한 지원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고만 하여 가만히 있지 말고 개인적으로 활력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 캠핑,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취

미활동을 하며 개개인 신체의 체력을 충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양한 연구에서도 COVID-19로 인한 우울과 스트레

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Ali & Kunugi, 2020; Jacob et al, 2022; Stanton et 

al, 2020). 이러한 과정은 결과적으로 정신건강에까지 영향

을 미쳐 제2, 3의 팬데믹 상황이 다시 오더라도 경험을 바

탕으로 당황하지 않고 이겨낼 방법을 쉽게 적용할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태권도 관장과 사범이 체감한 COVID-19의 이

면을 생활만족과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구명하는데 그 목적

이 있으며, 분석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태권도 지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에 따른 집

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생활만족은 지도자 유형에서 집

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건강은 지도

자 유형, 연령, 지도경력, 혼인상태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태권도 지도자의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과 추후 활발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도

자의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이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적인 배경변인으로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

라서 지도자 유형에 따른 배경변인에 대해서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구한다면, COVID- 

19의 이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

도자의 유형에 따라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측정도구를 토

대로, 생활만족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기존의 연구가설에서 보다 확장하고, 구체적인 연

구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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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ind the COVID-19 Experience of Taekwondo Instructors and 

Teachers: Focusing on Lif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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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other side of COVID-19 experienced by Taekwondo 

directors and masters, focusing on life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Method  To this end, 230 Taekwondo directors and master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were sampled 

using the simple random sampling method. The data were coded individually into the computer and verified 

by performing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jamovi 1.2.27 Version and SPSS 21.0 Version.

Result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 variables of Taekwondo leaders, it was found that life satisfaction differs between groups in the 

type of leader. In addition, mental health was found to have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leader type, age, 

leadership experience, and marital status.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life satisfaction on 

mental health according to the type of Taekwondo leader, it was found that it had a significant effect.

Conclusion  There are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depending on the type of Taekwondo 

leader. In particular, Taekwondo instructors have more pessimistic perception than teachers. It can be seen 

that he is living a fiercer life in a society called COVID-19 as a head of a family with his own business, a 

Taekwondo gym, and depe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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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