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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의 차이: 

2023 국민생활체육조사를 중심으로

이원미*(한국체육대학교, 부교수)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체육참여, 체육활동 참여 영향 요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23 국민생활체육조사의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연구의 목적에 부합

하는 규칙적 체육활동에 참여자 617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체육활동에 차이가 

있다. 운동종목, 이용시설, 운동 강도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남자 청소년은 구기 및 라켓 종목, 

여자 청소년은 체력단련 및 생활운동에 많이 참여하였다. 또한 학교체육시설은 남자 청소년이, 자가 및 기타체

육시설은 여자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였으며, 고강도 운동에 남자 청소년의 참여비율이 높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체육활동 영향 요인에 차이가 있다. 체육활동에 참여에 영향을 주는 사회화 주관자, 참여 이유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여자 청소년은 건강, 체중관리 등을 이유로 체육활동에 참여하였

다. 이는 스포츠의 젠더 유형이 고착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며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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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출생률의 감소는 여러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이다. 2024년 서울의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59,492명으로 전년(66,324명) 대비 10.3% 

급감하였다(강정현, 2024. 03. 09). 특히 우리나라

의 학령기 인구감소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체육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유⋅청소년 선수등록, 학생 운동부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학교 

운동부 수는 2021년 5,281개교에서 2022년 3,890개

로 약 26% 감소하였다(박은경, 2024. 01. 24.). 즉 

학령기 인구감소에 비해 청소년의 전문체육 참여율

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운동부가 빠

르게 감소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반학생의 신체 및 체육활동 참여율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

르면, 한국 청소년의 운동 부족 비율은 94.2%로, 조

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비율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국제 신체활동과 건강(김세훈, 2023. 12. 07) 조사에

서는 한국 청소년의 94.2%가 하루에 1시간미만 신체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세계 146개국 

중 최하위권으로 한국 청소년의 신체활동 참여율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학령기 인구의 감소, 성적 위주의 입시, 인터넷 

및 온라인 환경의 증가 등이 청소년의 신체활동 및 

체육활동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운동부 중심의 엘리트 선수 

육성을 도모했던 정책은 다수의 학생이 신체활동 및 

스포츠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학교 스포츠클럽 과 

학교 운동부가 함께 대회에 참가하는 방향으로(교육

부, 2024)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즉 학생운

동 선수의 육성시스템 개선과 일반학생들의 체육활

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체육진흥법이 시행되

었고, 여학생을 포함한 체육활동의 참여 증가를 위

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우리나라의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및 활동의 다양성 측면에서 미흡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신체 및 체육활동에 참여율은 

매우 저조하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질병관리청, 2024)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남학생 19.2%, 여학생 8.0%인 반면 2024년에는 남

학생 24.6%, 여학생 9.2%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신체활동 참여율 증가에 비해 여학생의 신체활동 참

여율 증가는 미비한 수준이다. 또한 2020년 기준 신

체활동 권장량을 충족한 남자 청소년은 19.9%, 여자 

청소년은 7.7%(질병관리청, 2021), 주 1회 이상 체육

활동 참여는 남자 청소년 56.5%, 여자 청소년 38.8%

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3). 반면, 전체 연령을 대

상으로 보면, 주 1회 체육활동 참여율이 남자 62.8%, 

여자 61.9%로 큰 차이가 없으나(문화체육관광부, 

2023), 청소년 시기에 남녀의 체육활동 참여는 매우 

큰 격차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청소년기의 체육활동 중요성은 다수의 연구

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 청소년기 체육활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자기 효능감 향상, 우울증 감

소, 스트레스 감소 등에 기여한다(Baile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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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n, Harlow, & Forneris, 2017; Biddle, Mutrie, 

& Gorely, 2015; Eime et al., 2013). 청소년기의 

체육활동은 성별과 관계없이,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자신감, 사회적 통합 및 건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Sabo, & Veliz, 2008).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 체육활

동에 성별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와 성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Guthold, 

Stevens, Riley, & Bull, 2020) 살펴보면, 146개 국

가의 학교 기반 건강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남

자 아이가 여자 아이에 비해 신체활동에 더 자주 참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활동의 강도

(Corder et al., 2013), 신체활동의 동기부여 및 장

벽(Portela-Pino et al., 2020)등에서 청소년의 성

별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는 성별

이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격차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한 변인임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성

별에 따라 청소년기의 체육활동 참여에 어떠한 구체

적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체육활동 

참여,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의 체육활

동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방향 설정의 근거 자료

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체육활동 참여율이 낮은 여

자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체육활동 참여(종목, 

이용시설, 시간, 빈도, 강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체육활동 참여 영향 

요인(정보습득경로, 사회화 주관자, 참여 이유)에 차

이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23 국민생활체육조사의 원자료를 연

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23 국민생활체육참여조

사의 표본은 만 10세 이상의 국민 9,000명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에 따라 만 10세 이상 만 

19세 이하의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617명

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조사도구

이 연구의 조사도구는 2023 국민생활체육참여조

사에 포함된 설문 문항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

문항 중에서 규칙적 참여자의 체육활동 참여정도, 체

육활동 참여 선행요인, 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을 

검증할 수 있는 문항을 선정하였다.

체육활동 참여는 운동 종목, 이용시설, 참여시간, 

참여빈도, 운동 강도로 선정하였으며, 체육활동 참

여 영향요인은 체육 관련 정보습득 경로, 사회화주관

자, 참여 동기로 선정하였다. 

3. 자료수집 

이 연구에 사용된 2023 국민생활체육조사의 설문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1 가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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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조사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8

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방

법으로 수집된 원자료는(Row data) 한국스포츠과학

원 홈페이지(https://www.sports.re.kr)에서 수집

하였다. 이 중 연구의 목적에 맞는 응답만을 수집하

였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2023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의 

원자료 중 규칙적 생활체육참여 청소년 617명의 응

답만을 추출하여 실시하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은 

SPSS/PC+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목

적에 부합하도록 전산처리 한 후, 빈도분석, 교차분

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의 유의 수준은 .05 수준

으로 설정하였다.

Ⅲ. 결  과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체육활동 종목, 이용시설 

및 참여정도의 차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체육활동 종목, 이용시설, 

참여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참여 운동종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2.0, 

p=.00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기 및 라켓 스포

츠에 참여하는 비율이 남자 청소년(69.9%)이 여자 

청소년(32.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체력단

련 및 생활운동은 여자 청소년(61.8%)이 남자 청소

년(18.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변인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여

366

251

59.3

40.7

체육

참여

운동

종목

구기 및 라켓

무도, 레저 및 기타 

체력단련 및 생활운동

337

58

222

54.6

9.4

36.0

이용

시설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자가 및 기타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122

95

56

344

19.8

15.4

9.1

55.8

참여

시간

1시간미만

1시간-1시간 30분미만

1시간 30분 이상

208

238

171

33.7

38.6

27.7

참여

빈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이상

193

168

146

110

31.3

27.2

23.7

17.8

운동

강도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96

273

248

15.6

44.2

40.2

체육

활동 

영향

요인

정보

습득

경로

대중매체

인터넷 

체육시설 홍보

가족과 지인

학교

77

233

79

89

142

12.0

37.8

12.8

14.4

23.0

사회

화주

관자

가족 및 친지

친구

대중매체 및 지도자

스스로

102

323

73

119

16.5

52.4

11.8

19.3

참여

동기

여가 및 스트레스 해소

건강유지 및 체력증진

체중조절 및 체형관리

자아실현 및 즐거움

대인관계 및 기타

121

219

101

110

66

19.6

35.5

16.4

17.8

10.7

합계 617 100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및 조사도구의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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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성별에 따라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3.1, p=.000). 구체적으로, 여

자 청소년은 공공체육시설(21.9%), 자가 및 기타체

육시설(16.3%)을 남자 청소년보다 높은 비율로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 청소년은 학교체육

시설(62.6%)을 여자 청소년에 비해 높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에 따른 참여시간과 참여빈도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별에 따라 운동 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으며(=45.9, p=.000), 여자 청소년

(25.5%)은 남자 청소년(8.7%)에 비해 저강도 체육활

동에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자 청소년

(49.2%)은 여자 청소년(27.1%)에 비해 고강도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체육활동 영향 요인의 

차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체육활동 영향 요인(정보습

득 경로, 사회화주관자, 참여 이유)에 차이가 있는지

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체육활동의 정보습득 경로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녀 청

소년 모두 인터넷에서 체육활동에 관한 정보를 습득

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라 체육활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

화주관자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43.3, p=.000). 여자 청소년(25.5%)은 남

자 청소년(10.4%)에 비해 가족 및 친지가 체육활동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 청소년

(23.1%)은 남자 청소년(16.7%)에 비해 스스로의 결

정에 의해 체육활동에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자 청소년(62.6%)은 여자 청소년(37.5%)에 

비해 친구가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비율이 높

게 나타났다.

셋째, 성별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 이유는 통계적

으로 차이가 있으며(=24.8, p=.000), 여자 청소년

집단
성별 



(p)남 여

운동

종목

구기 및 

라켓
256(69.9%) 81(32.3%)

122***

(p=.000)

무도, 

레저 및 기타 
43(11.7%) 15(6.0%)

체력단련 및 

생활운동
67(18.3%) 155(61.8%)

이용

시설

공공체육시설 67(18.3%) 55(21.9%)

33.1***

(p=.000)

민간체육시설 55(15.0%) 40(15.9%)

자가 및 

기타체육시설
15(4.1%) 41(16.3%)

학교체육시설 229(62.6%) 115(45.8%)

참여

시간

1시간미만 125(34.2%) 83(33.1%)

4.44

(p=.108)

1시간-1시간 

30분미만
130(35.5%) 108(43.0%)

1시간 30분 

이상
111(30.3%) 60(23.9%)

참여

빈도

주1회 121(33.1%) 72(28.7%)

2.83

(p=.419)

주2회 103(28.1%) 65(25.9%)

주3회 82(22.4%) 64(25.5%)

주4회 이상 60(16.4%) 50(19.9%)

운동 

강도

저강도 32(8.7%) 64(25.5%)

45.9***

(p=.000)
중강도 154(42.1%) 119(47.4%)

고강도 180(49.2%) 68(27.1%)

***p <.001

표 2. 성별에 따른 체육활동 종목, 시설 및 참여 정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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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은 남자 청소년(10.9%)에 비해 체중조절 및 

체형관리를 위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자 청소년(22.4%)은 여자 청소년

(15.5%)에 비해 여가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자 

청소년(13.1%)은 여자 청소년(7.2%)에 비해 대인관

계 및 기타의 이유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  의

이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체육참여, 체육

활동 참여 영향 요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

하였다. 2023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 10대의 응답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체육참여는 차이가 

있으며, 운동종목, 이용시설, 운동 강도에 차이가 있

다. 즉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이 참여하는 운동

종목의 차이는 젠더고정관념과 관련이 있다.

부모, 또래, 학교, 미디어 등은 남성과 여성에 대

한 사고와 행동에 영향 미치며(Pfister & Hartmann, 

2003), 젠더고정관념을 생산한다. 즉 사회화과정에

서 여성이 스포츠에 관심 없거나 스포츠를 하지 않아

야 한다고 학습하게 되면, 여자아이들은 스스로 스포

츠로부터 멀어지게 된다(Lopiano, 2004). 스포츠는 

남성에게 전통적인 성 역할의 정의에 부합하는 특성

과 행동을 표현하는 수단이며(이혁기 외, 2024), 남

성다움을 표현하는 장으로 사회화되어지면 여성은 

스포츠를 참여하는데 있어 제약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특정 스포츠가 남성다움과 긴밀하게 연결되

어 있다는 젠더고정관념은 여성의 다양한 스포츠 참

여에 방해가 된다. 다수에 선행연구에서 남성에 적합

한 종목과 여성에 적합한 종목(홍지은, 2018; 

Riemer & Visio, 2003; Plaza, et al., 2017)이 구분

되어 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남성

성에 적합한 종목으로 럭비, 레슬링, 미식축구, 야

구, 축구, 농구 등의 구기 종목 및 격투기 종목이며, 

집단
성별 



(p)남 여

정보

습득

경로

대중매체 46(12.6%) 28(11.2%)

6.84

(p=.144)

인터넷 125(34.2%) 108(43.0%)

체육시설 46(12.6%) 33(13.1%)

가족과 지인 54(14.8%) 35(13.9%)

학교 95(26.0%) 47(18.7%)

사회

화주

관자

가족 및 친지 38(10.4%) 64(25.5%)

43.3***

(p=.000)

친구 229(62.6%) 94(37.5%)

대중매체 및 

지도자
38(10.4%) 35(13.9%)

스스로 61(16.7%) 58(23.1%)

참여

이유

여가 및 

스트레스 

해소

82(22.4%) 39(15.5%)

24.8***

(p=.000)

건강유지 및 

체력증진
131(35.8%) 88(35.1%)

체중조절 및 

체형관리
40(10.9%) 61(24.3%)

자아실현 및 

즐거움
65(17.8%) 45(17.9%)

대인관계 및 

기타
48(13.1%) 18(7.2%)

***p <.001.

표 3. 성별에 따른 체육활동 영향 요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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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성에 적합한 종목으로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

빅, 무용, 체조 등이다. 이처럼 스포츠의 젠더유형이 

청소년기 체육활동 참여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스

포츠의 젠더 유형은 사회적 인식에서 남성 중심 종목

으로 간주되는 구기 및 라켓, 무도 등의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여자 청소년은 여성중심으로 간주되는 체

육활동인 체력단련 및 생활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 운동장의 주인이 남자이며, 운동장에 어

울리는 특성이 존재하고 있다(남상우, 2016)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학교체육시설을 남자 청소년의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반면 여자 청소년들은 자가 및 

기타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는 운동

종목과의 연관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여자 청소

년들은 공공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해야 가

능한 종목인 축구, 농구 등의 단체종목 보다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공공 및 학교 체육시설에서 

주변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체력단련 및 

생활운동을 위한 시설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야 여자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를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운동 강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Corder, et 

al(2009)의 연구와 유사하게 격렬한 신체활동에 남

자 청소년이 많이 참여하였다. 특히 고강도의 운동에 

남녀 청소년의 참여 비율의 차이가 있다. 이는 참여

하는 운동종목, 이용시설 등과 운동 강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여성에게 적합하다

고 여겨지는 체육활동은 저강도, 중강도의 운동이

며, 고강도의 운동은 남성에게 적합하다는 인식이 반

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자 청소년의 활발한 체육활

동 참여를 위해 젠더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체육활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화주관자, 참여 이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구기 및 라켓 종목에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여자 청소년은 가족 및 

친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

다. 이는 가족의 지원이 여자 청소년의 신체활동을 

장려하는 영향력이 크다는 연구(Lin et al., 2023)와 

유사하다. 즉 가족 구성원의 체육활동 권유가 여자 

청소년에게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렸을 때 스포츠 참여는 스포츠 기술을 습득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어려서 부터 스포츠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는 여자 청소년 및 여성의 스포츠 참여 

및 스포츠 기술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참여 이유에도 여자 청소년은 건강 유지, 체

중조절 등을 위해 참여하는 비율이 높으며, 여가선

용, 스트레스 해소, 대인관계 등의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이유로 인한 참여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

다. 여자 청소년 및 여성에게 체육활동은 체중 조절

의 수단으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외모를 포괄한 ‘몸 

관리’가 일상화된 시대에서 여성에게 있어 몸은 자기

관리이자, 여성다움에 지표로 여겨진다(한국여성정

책연구원, 2020). 이러한 차원에서 여자 청소년에게 

체육활동은 일종의 자기관리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지고, 체중조절을 위한 하나의 활동으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이는 체육활동 참여의 긍정적인 측면을 한정

적으로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다

양한 종목의 참여를 통해 건강 및 체형관리의 수단적 

도구로의 체육활동 참여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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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체육활동 자체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청

소년기에 경험하는 사회⋅심리⋅정서적 문제 해결

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확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 청소년기 이전부터 체육활동에 적극적 참여와 긍

정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6-9

세 아이들은 성별에 상관없이 스포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Lopiano, 2004),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스

포츠 활동에서 긍정적 경험이 이루어진다면, 참여종

목, 이용 시설, 운동 강도 등에서 성별 차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체육참여 및 체

육활동 참여 요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였다. 이를 위해 2023 국민생활체육조사의 10대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연구목적에 부합하

는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자 617명의 자료를 추출하

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론 및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체육활동에 운동시

간, 운동 빈도에는 차이가 없으나, 참여종목, 이용 

시설, 운동 강도에 차이가 있다. 남자 청소년은 공공

체육시설 및 학교체육시설에서 구기 및 라켓 종목에 

고강도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나, 여자 청소년은 자

가 시설에서 체력단련 및 생활운동을 중심으로 저강

도로 참여하였다. 즉 성별에 따라 청소년이 참여하는 

운동 종목에 차이는 이용하는 시설과도 개연성이 있

으며, 이는 운동 강도의 차이에도 영향을 준다. 여자 

청소년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은 학교 및 공공체육시

설을 이용하며, 중강도 이상으로 운동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체육활동 영향 요인에 

차이가 있다.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사회화주

관자, 참여 이유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다. 남자 청소년은 친구와 함께 주로 참여하

였지만, 여자 청소년의 경우 가족 또는 자발적인 의사

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여자 청소년들은 체형조절 및 

체형관리가 운동 참여의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즉 

체육활동의 사회화주관자 및 참여 이유가 성별에 따

라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여자 청소년 스스

로 체육활동에 대한 중요성 인식할 수 있는 교육 및 

정보 제공과 함께 운동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체육활동 참여가 촉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

다. 첫째, 2023 국민생활체육조사를 활용한 이 연구

가 확장되기 위해서 비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설문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규칙적 체육활

동 참여와 비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자가 응답하는 설

문이 상이하여, 두 집단을 비교하는 연구에 한계가 

있다. 특히 두 집단 간의 체육활동에 대한 인식차이

를 분석할 수 있는 설문내용이 포함된다면, 보다 의

미 있는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를 심층적으로 분석

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

다. 즉 부모, 학교, 지역사회 등의 사회문화적 격차가 

청소년기 체육활동 참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으

로 총체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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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Participation in Regular 

Sports Activities: Focusing on the 2023 National Sports Survey

Won-Mi Lee(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s in youth participation in sports and 

factors influencing participation in sports activities according to gender. To this end, the 2023 National Sports 

Survey was limited to teenagers and the responses of 617 participants in regular physical activity that met the 

purpose of the study were analyzed. First, there are differences in physical activity depending on the gender of 

adolescents. Sports types, facilities used, and intensity of exercise differ depending on the gender of the adolescent. 

Male adolescents participated in ball games and racket sports, and female adolescents participated in physical 

training and daily sports. In addition, school sports facilities were mainly used by male adolescents, private and 

other sports facilities were mainly used by female adolescents, and the participation rate of male adolescents in 

high-intensity exercise was high. Second, there are differences in factors affecting physical activity depending on the 

gender of youth. It was confirmed that the socialization agents and reasons for participation that influence 

participation in sports activities differ depending on the gender of the adolescent. In particular, female adolescents 

participated in physical activities for reasons such as health and weight management. This is a phenomenon that 

appears due to the entrenchment of gender patterns in sports, and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policy measures to 

reduce the gap betwee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ies. 

Key words: 2023 National Sports Survey, Adolescents, Gender, Regular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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