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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unior high school students' net competition sports 

activities Influence on sportsmanship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ark Ju-Yang

                        Advisor : Prof. Kim, Hyun-Woo Ph.D.

                        Major i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sportsmanship and personality development according to net 

type competitive sport activitie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selected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net type competitive sports in 6 middle school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2018 and sampled a total of 432 students 

using the self-administration method. A total of 400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is study, except for 32 of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Data were processed using SPSS 25.0 Window vers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sportsman and personality development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s was analyzed by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one-way ANOVA, and Scheffe post-test. In addition, we 

conducte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analyze the impact of middle 

school students' sportsmanship on character development through net 

competition spor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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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lusions obtained by analyzing thes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of sportsmanship and personality development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s showed a partial difference. 

Considering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male and female students, 

sportsmanship and personality development showed different results. 

second. The effect of sportsmanship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personality development through net type competitive sport activities 

was positively influe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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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요즘은 스마트 폰으로 TV, 세탁기, 보일러 등 전자기기를 연동하여 집이 아

닌 다른 곳에서 원격제어를 하며, 편리한 생활을 누리는 시대를 과거에는 상상

은 해보았는가? 최근 우리의 문화생활은 고도의 경제발달과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된 모

습 뒤엔 부정적인 모습이 일상생활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이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들어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중학생들의 여러 가지 일탈행위들, 즉 학교폭력, 

왕따, 가출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접할 수 있다(마지환, 2012). 또한 의식주

의 서구화, 패스트푸드 등 인스턴트 식생활 등의 보편화로 인한 성장기의 영양 

불균형, 스마트한 기술발달이 주는 생활에서는 활동보다 좌식 생활이 증가, 학

교 내부에선 자아성찰 등 보다 지나친 입시위주풍토와 다양한 교육정책에 따른 

과열된 학업, 시대별 교과과정의 개편에 의한 주요교과위주 수업편성으로 인한 

체육시간의 비중축소 및 활동 공간의 협소로 청소년들의 활동시간과 활동량이 

줄어 표준정상체중보다 다수의 비만 혹은 왜소한 체격, 기초체력 저조와 사회성 

발달저조 현상 등 눈에 띄기 시작 하였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쾌락주의, 물

질주의, 개인주의와 함께 학벌 제일주의 및 무한경쟁 등으로 인해 물질적 풍요

로운 삶 속에서도 정신적 빈곤을 겪으며 살아가며, 최근 자료를 인용하면, 

201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청소년 통계자료에는 2012년 13~24세 청소년 10

명 중 1명(11.2%)은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었고, 자살하고 싶었던 주된 이유는 ‘성적 및 진학 문제(39.2%)’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

(32.9%)’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직업(25.7%)’, ‘외모·건강(16.9%)’ 

순이었으며 스트레스 요인으로 여자 청소년은 10명 중 7명(69.6%)이, 남자 청

소년은 55.2%가 ‘학교생활’ 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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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2014). 이 같은 사실은 여전히 입시위주의 교육풍토가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압박과 경쟁을 부추기고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심

리적 불안을 가중시켜 가출, 비행, 자살, 학교폭력 등의 각종 청소년 문제 및 범

죄의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송지훈,2011).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두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예방적 대처가 사후 처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대책이

기 때문에 인성교육과 지도 차원에서 체육수업의 확대는 문제 해결 측면에서 긍

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남중웅, 2012).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정부가 2011년 

10월에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정책으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의 문제 완화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해 도입된 스

포츠 활동시간이다(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12). 이를 통해 앞으로 청소년들에

게 체력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청소년들에게 어렵지 않게 스포츠 활동참여를 유

도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행정적인 도움과 더불어 환경개선, 인식에 대한 

동기유발, 체육 환경에 대한 인프라 확충 등의 관심사항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현재의 우리나라는 과거보다 시대에 맞춘 교육당국과 지자체 등의 주도

로 환경개선과 체육 시설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가고 있다. 행정적으로 접근하

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과 '동아리 활동'이 매 학기 편성, 

정규 수업시수 간 진행되는 교과 활동에서 이전 학교 스포츠클럽과 차별된 체육

활동 시간이다(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 이에 따라 현 시대의 청소

년들은 스포츠 활동을 통한 교육으로 인격형성, 도덕성 발달, 건전한 사회구성원

으로의 발달을 이끌어내고, 실제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습득하게 

되는 팀워크, 페어플레이, 배려와 존중 등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와 가치를 형성시켜 인성 및 사회성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서광

호,2010). 특히 중학생들은 스포츠 활동 참가함에 있어 혼자보다 가족 혹은 친

구들과 함께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여 상호협동적인 관계와 경쟁적인 관계를 맺

으면서 규칙을 준수하고 남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게 되며, 예절, 스포츠맨십 등

의 기본 예의를 학습하고 실천하여 학교의 규칙과 수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성향으로 발달되기(윤양진, 안상태, 2008) 때문에 스포츠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또래와의 활동을 통하여 사회성 함양 및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영린(1996)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는 불안과 긴장을 건전하게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 및 정의적 인간관계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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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정영린,1996). 이승훈(1996) 역시 스포

츠 참여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인간관계 개선을 돕고, 정서적 안정을 유발한다는 

의미에서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이승훈,1996). 따라서 청

소년들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해 현재 본인들이 느끼는 입시 및 진로 

등 해소하며, 또래 친구들과 우애를 나누며, 자아성찰의 기회를 얻게 되고 정서

적 긍정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정서지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 및 관심경주의 결과로 학업 등의 학교시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학생들에게 언제든지 제약 없이 신체활동을 체험 할 수 있고, 다양한 종목의 스

포츠 활동을 즐기도록  설을 제공하고, 지·덕·체를 갖추도록 하는 전인적 교육

에 큰 공헌과 더욱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다. 보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이며, 체계

적으로 전문화된 활동, 즉, 체육교육을 하고자 다양한 의견과 노력들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중 네트형 경쟁 

스포츠에 참여하는 중학생들의 스포츠맨십 중 인성발달에 관계를 분석하여,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중 네트형 경쟁스포츠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를 제시하고, 경쟁 스포츠 활동 참여에 따른 중학생들의 스포츠맨십 발달과 인성

발달에 긍정적인 정서지능 형성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과 네트형 스포츠 

활동이 도움이 되고자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문제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교생활을 포함한 일상생활 속에서 즐기는 네트형 경쟁 

스포츠활동이 스포츠맨십 및 인성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하

는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첫째, 네트형 경쟁스포츠 활동에 대해 학업성적 수준이 스포츠맨십 및 인성발

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네트형 경쟁스포츠 활동에 스포츠맨십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네트형 경쟁스포츠 활동에 인성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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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변인 및 가설

가. 연구변인

  이 연구에서는 네트형 경쟁 스포츠 활동을 참여하는 중학생들의 스포츠맨십 

발달 중 인성발달에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변인을 설정 하였다. 

배경변인

⇨

독립변인

⇨

종속변인

일

반

적

특

성

성  별

스

포

츠

맨

십

판정존중

인

성

발

달

적극성

학  년 팀 정신 주도성

참여종목 결과 인정 충동성

학업성적 수준 승부 집착 관계성

<그림 1> 연구변인

  나. 연구 가설 

가설 1.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종목, 학업 성적 수준)에 따른 참여 중학생들

의 스포츠맨십, 인성발달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성별에 따라 참여하는 중학생의 스포츠맨십, 인성발달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연령에 따라 참여하는 중학생의 스포츠맨십, 인성발달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성적에 따라 참여하는 중학생의 스포츠맨십, 인성발달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4. 종목에 따라 참여하는 중학생의 스포츠맨십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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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중학생들의 네트형 경쟁 스포츠 활동에 따른 스포츠맨십은 인성 발달

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2-1. 중학생들의 네트형 경쟁 스포츠 활동에 따른 스포츠맨십은 적극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중학생들의 네트형 경쟁 스포츠 활동에 따른 스포츠맨십은 주도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중학생들의 네트형 경쟁 스포츠 활동에 따른 스포츠맨십은 충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중학생들의 네트형 경쟁 스포츠 활동에 따른 스포츠맨십은 관계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선 진행되는 연구의 수행과정과 연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가. 본 연구에는 광주지역에 재학 중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의 일

반화에 한계가 있다.

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참여 종목이 참여하는 중학생들의 스포츠맨십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변인은 통제하지 못하였다. 

다. 선정한 배경변인 이 외의 다른 변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5.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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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트형 경쟁 스포츠 

  네트를 사이에 두고 하는 신체 활동으로 상대팀과의 신체적 접촉이 없으며, 개

개인의 경기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팀 구성원 간의 협동심, 팀워크, 게임 운영의 

전략이 승패에 영향을 주는 활동으로 배구형 게임, 배드민턴형 게임, 족구형 게

임 등이 포함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나. 스포츠맨십

  스포츠맨십이란 스포츠를 참여 및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행동방식

으로서 모든 스포츠 뿐더러 사회생활 전반에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 스포츠맨십을 생활화 및 실행에 옮기는 이가 진정한 스포츠맨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맨십의 핵심은 감정의 억제와 상대에 대한 배려 및 페어플레이

를 들 수 있으며 신사도(gentlemanship)와 같은 뜻으로 간주된다(곽우정, 

2010). 또한 국내 경쟁스포츠 참가자들의 운동 및 경기에 활동하면서 인식되는 

운동몰입, 최선, 상대존중, 팀 정신, 결과인정, 판정존중, 동료배려, 승부집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으로 정의하였다(한광섭, 2016).

  다. 인 성

  인성은 지성, 능력, 습관, 태도, 신체적 특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개념을 함축하

고 있으며, 한 개인이 환경에 대하여 그 나름대로 독특한 방식으로 적응하려고 

하는 정신적. 물리적 체계로서, 개체내의 역학적 조직이다(김진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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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네트형 스포츠

  가. 네트형 경쟁 스포츠 및 활동의 정의

    1) 네트형 경쟁 스포츠

  중학교 체육 교과 9학년 과정의 네트형 경쟁은 초등학교 체육 교과 6학년과정

의 배구형 게임, 배드민턴형 게임, 족구형 게임 등을 바탕으로 실제 스포츠경기

(배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족구 등)와 같은 더욱 심화된 활동을 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 진다(교육과학기술부, 2008b). 팀원 간 협동심과 리더십, 스

포츠맨십 등의 사회적 가치 덕목을 중시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2) 경쟁 활동

  경쟁 활동은 경쟁(competition)의 가치를 추구하는 신체 활동이고, 게임 또는 

스포츠 경기 상황에 존재하는 상호 경쟁적 요소를 과학적으로 수행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말하며, 경쟁 활동은 개인 및 집단 간 경쟁을 전제로 경쟁에 필요한 경기 

수행 능력과 다양한 인지 전략을 익히는 개인 및 단체 활동으로, 팀원 간 협동심과 

리더십, 스포츠맨십 등의 사회적 가치 덕목을 중시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3) 네트형 경쟁

  네트형 경쟁(netcompetition)은 네트를 사이에 두고 하는 신체 활동으로 상대

팀과의 신체적 접촉이 없으며, 개개인의 경기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팀 구성원 

간의 협동심, 팀워크, 게임 운영의 전략이 승패에 영향을 주는 활동으로 배구형 

게임, 배드민턴형 게임, 족구형 게임 등이 포함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즉, 

네트형 경쟁 활동이란, 두 팀(team)이 네트를 경계로 상대코트에 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여 득점하며 상대팀은 득점을 저지하며 방어해 실점을 최소화한

다. 정해진 점수를 먼저 득점한 팀이 승리하는 단체 경기이다(오승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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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트형 경쟁 스포츠 종목

  김복연(2010)은 네트형 경쟁 스포츠 종목 중 대표적인 종목(배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족구)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 게임방법, 규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정리하였다.

    1) 배 구

  배구는 1895년 미국 메사추세스 주 홀리요크 시에 있는 기독교 청년회

(YMCA)의 체육부장 월리엄 G 모간에 의해 설립되어졌으며, 배구의 초기 명칭

은 미노넷으로 불렸고, 할스테드(DR. Halstead)가 Ball을 네트를 넘겨 날리는 게

임을 창안해낸 후부터 ‘발리볼(Volley Ball)’이라 명칭을 붙이게 된다. 1946년 

프랑스 파리를 주축으로 단체인 국제배구연맹(IVF)이 창설 되었으며, 배구가 올

림픽 경기의 정식 종목으로 처음으로 채택된 것은 1964년 일본 도쿄 대회이다. 

  배구의 경기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한개 팀당 6명씩의 경기자와 교체 

경기자로 구성하고, 12명으로 구성된 최종 명단에서 1명의 수비가 전문선수인 

‘리베로’를 지명, 6인제 경기에서 전위 3명만이 공격, 후위 3명은 백어택 공격, 1

세트 간 25점으로 진행하며, 5세트 중 3세트를 먼저 승리하는 팀이 승리, 5세트

는 15점 경기, 서브를 진행하는 팀은 선수들이 시계방향으로 하여 한 자리씩 이

동 후 서브, 넘어 온 공을 세 번 이내로 상대편으로 넘겨주기, 심판은 주심 1명

과 선심 2명, 기록원 1명으로 편성, 시합 진행 중 각 팀은 한 세트에 2번씩 작

전타임 요청 등에 경기 초점이 맞추어 진행된다.

  배구 경기의 규칙 준수하기는 블로킹을 제외하고 3회를 초과하여 공과 신체 

접촉이 발생했을 때 실점하기, 경기자의 손이나 팔에 잠시 공이 정지했을 때 실

점하기, 플레이 도중 네트를 건드렸을 때 실점하기, 서비스를 넣기 전 각 선수가 

정해진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실점하기, 신체의 일부가 상대편의 코트로 넘어 

갔을 때 실점하기 등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김복연, 2010).

    2) 배드민턴 

  배드민턴은 1820년경 인도의 봄베이 푸나에서 유행한 코르크로 제작한 공에 

새의 깃털을 꽂아 그것을 손바닥 혹은 빨래 방망이로 쳐서 넘기는 푸나게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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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되었다. 그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 통치 하에, 1873년경 인도 주둔 영

국의 군인들에 의해 그들이 즐겨한 푸나게임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귀국하여 푸

나게임을 재현한 것으로 근대 스포츠에 배드민턴의 시초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934년 런던에서 9개국 대표가 모여 국제배드민턴연맹(IBF)이 창설되었

으며, 정식종목으로의 배드민턴이 올림픽 경기에 채택된 것은 1992년 바르셀로

나 대회로 기록되어지고 있다. 배드민턴의 경기에 대한 이해 및 적용하는 방법으

로는 단식게임은 각 팀에서 1명, 복식은 각 팀당 2명씩 팀을 이루어 경기진행, 

경기 시작 전 토스 하여 이긴 팀이 첫 서브 또는 코트 선택권 중 선택하여 진행, 

3게임 중 2게임을 먼저 이긴 선수 및 그 팀이 승리하는 진행방법, 한 게임에 21

점을 먼저 얻는 팀이 승리하는 방법, 단식 경기 진행 방법에서는 서브권이 1회 

주어지며 서브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득점이 가능한 진행방법, 복식게임에서는 

세트의 첫 서브를 제외 한 팀에 두 번씩의 서브권 기회가 주어지고 첫 서브는 

항상 오른쪽 코트에서 실시하기 방법 등, 배드민턴 경기 규칙 준수 방법은 서비

스 시 허리보다 높은 위치에서 셔틀콕을 쳤을 때 실점, 경기 참여 서버나 리시버

의 발 일부가 지면에 정지하지 않을 시 실점, 경기 중 네트를 건드렸을 경우 실

점, 같은 선수가 셔틀콕을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쳤을 경우 실점하기, 셔틀콕이 

옷이나 몸에 닿았을 경우 실점하기 등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김복연, 2010).

    3) 탁 구

  탁구는 아프리카, 인도 등 영국의 식민지 통치 하에 영국인들이 더위를 피해 

실내에서 테니스를 즐기는 방법으로, 유희로 변형시킨 고시마라는 놀이에서 유래

되었고, 탁구가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진행 및 발전하게 된 계기는 영국의 크로

스컨트리 선수였던 제임스 깁이 1898년 미국 방문 시 가지고 온 셀룰로이드 장

난감공을 영국에서 진행되었던 경기 간 사용한 뒤부터라고 할 수 있고, 송아지 

가죽을 붙인 배틀도어 라켓으로서 공을 치는 순간, 공이 탁구대와 라켓에 접촉하

게 될 경우 ‘핑’과 ‘퐁’소리가 난다고 하여 ‘핑퐁’이라 의미를 더하고 있

다. 1926년에 독일의 베를린에서 국제 탁구연맹(ITTF)이 조직되었고, 1927년 

영국 런던에서 제 1회 유럽 선수권 대회가 진행되었으며, 탁구의 경기방법을 이

해하고 게임 간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개인전 진행 간 단식·복식·혼합복식으로 

나뉘며, 단체전은 4단식·1복식으로 진행되고, 한 게임당 11점을 먼저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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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가 승리, 듀스의 승자가 서비스 혹은 리시브 선택권 취득하기, 서비스는 2개

씩 진행, 서비스를 진행 간 손바닥 위의 공을 16cm 이상 위로 올리며, 서비스 

진행 간 자기 코트에 먼저 바운드 시켜서 네트를 넘겨야 되는 진행방법과 5게임 

중 3게임을 먼저 이긴 선수가 승리, 복식경기에서는 두 선수가 교대로 1번씩 공

터치, 복식경기 간 서비스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오른쪽에서 오른쪽 대각선) 보

내기 등에 경기 진행이 되며, 탁구 경기의 규칙 준수 방법으로 네트에 공이 걸렸

을 경우 실점, 토스 할 때 손바닥에서 공이 16cm이상 위로 띄워야 하며, 서비스

를 공격 진행 시 탁구공은 라켓에 맞을 때까지 상대에게 보이기, 게임 진행 간신

체 부위로 네트나 지주를 건드리면 실점하기, 라켓을 잡지 않은 손이 탁구대 위

를 건드릴 경우 실점하기 등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김복연, 2010).

    4) 테니스

  테니스는 시기 1200년경(600년~700년) 프랑스에서 손바닥으로 공을 서로 치

고 받는 경기의 일종인 ‘쥬드폼’ 이란 게임에서 유래되었고, 1396년경 테니스가 

영국에서 발전하여 귀족을 비롯한 왕족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최근까지도 테니

스가 귀족적인 스포츠란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하며, 1877년에 제 1회 영국 선수

권 대회가 런던 교외 윔블던이란 장소에서 개최되어, 이 대회는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윔블던대회이고, 1913년 프랑스 파리에서 ITF(국제테니스연맹)가 설

립되었다. 올림픽 경기에서 테니스가 정식종목으로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에

서 채택되었고, 테니스의 경기 방법을 이해하고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으로는 

4포인트(피프틴, 서티, 포티, 콜)를 먼저 얻으면 1게임 승리, 6게임을 먼저 얻으

면 1세트를 승리하게 되며, 남자부 단식게임의 경우 5세트 중 3세트를 먼저 이

겨야 승리하게 된다. 여자부 단식게임과 혼합복식의 경우 3세트 중 2세트를 먼

저 이겨야 승리하며, 경기에 시작 전 동전을 사용하거나, 가위ㆍ바위ㆍ보를 통해 

게임 간 서브권이나 코트 결정하기, 서브는 매번 게임 진행 간 코트의 오른쪽 경

기장 라인 뒤에서 시작, 게임 진행 간 서브진행은 1게임이 끝날 때까지 동일 선

수가 계속 넣으며, 첫 게임이 끝나면 서로 코트를 바꿔 이후 2게임을 진행 후 

코트를 바꿔 진행하는 등에 초점이 맞추어 경기가 진행되며, 명확한 테니스의 

경기진행의 규칙 준수하기는 서비스가 두 번 모두 서비스 코트에 들어가지 않

을 때 실점, 서비스가 끝나기 전에 발이 라인에 닿거나 넘었을 때 실점, 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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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에 바운드되기 전에 몸에 직접 닿았을 때 실점, 타구하는 순간 공이 두 번 

이상 같은 라켓에 맞았을 때 실점하기 등에 초점이 맞추어 경기가 진행된다(김

복연, 2010).

    5) 족 구

  족구는 한국에서 생긴 유일한 구기 종목이며, 삼국시대부터 풀(짚풀)이나 마른 

풀을 사용하여, 게임 간 진행하는 공을 제작하여 코트중간에 일정한 높이의 벽을 

쌓아 공을 발로 차서 넘기는 경기에서 유래되었고, 1966년 족구라는 명칭이 현

대적인 형태를 갖춘 스포츠로 생겨났으며, 1990년 4월에 대한 족구협회가 창립

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으며, 족구의 경기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하기는 한 팀당 주

전선수 4명, 후보 3명, 팀 감독 1명으로 구성, 서브 게임 진행 간 경기 중인 참

여선수 중에 제한 없이 넣을 수 있기, 바운드와 참여선수의 공 터치는 3회 이내 

허용, 공격과 수비의 포지션은 자유롭게 선정하며, 바디 터치는 신체의 일부 허

용된 가능부위는 머리와 무릎아래의 다리 부분 외에 실점으로 인정, 경기 간 선

수 교체 가능 횟수는 세트 당 3회 가능, 모든 경기는 3세트로 하여 진행, 15점

을 먼저 얻는 팀이 승리, 코트의 모든 권한은 주심에게 있고, 그에 대한 책임도 

주심에게 주어지는데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고 있으며, 족구경기의 규칙 준수하는 

방법으로, 복장은 팀별로 동일하게 맞추어 게임 참여, 상ㆍ하의 등번호 를 비롯

한 선수번호 일치, 주장은 경기 시작 전 주장 띠를 착용, 상대의 2득점 공격을 

막기 위해 진행되는 비신사적 행위는 2실점, 신체부위의 넷터치는 실점으로 인

정 등에 게임방법이 초점이 맞추어 진행된다(김복연, 2010).

  다. 네트형 경쟁 스포츠 경기예절

  김복연(2010)은 네트형 경쟁 스포츠 활동참여 시 경기예절에 대한 개념 적용

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으며 네트형 경쟁 스포츠참여 간 경기예정 개념 적용

하기는 상대팀, 심판, 관중 등에게 경기예절 지키기가 중심이 되고, 상대팀에 대

한 경기 예절 지키기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바른 복장을 착용, 실외에서 신었던 운동화, 일반복장, 구두를 착용하지 않고 경

기에 알맞은 장비 등을 착용하고 게임에 임하기, 경기 전에는 반드시 상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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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 인사, 상대의 코트에 떨어진 공은 상대의견 존중하기, 경기 참가 시에는 

항상 컨디션이 좋은 새 제품의 공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기, 공을 상대에게 넘겨 

줄 때 네트 위로 넘겨주기 등에 기본적인 규칙이 적용되어 진행되며, 심판에 판

정에 복종, 심판의 판정에 별 조치가 없는 한 게임을 지속 진행해야 하며, 경기 

진행 간 심판의 판정 콜이 있기 전에 섯불리 공을 잡지 않기, 게임이 종료되면 

반드시 스포츠맨십으로 예의 지키기에 기본적인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며, 관중에 

대한 경기 예절과 게임 진행 간 승부에만 너무 집착하여 거친 비속어 사용과 게

임에 불필요한 자해행위 등 금지하기,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코트 내에서의 경기 

진행 간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준비운동은 되도록 짧게 하기, 경기 후 경기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등에 기본적인 초점이 맞추어 진행한다(김복연, 2010). 

2. 스포츠맨십

  가. 스포츠맨십의 정의 및 개념

“스포츠맨십은 덕성이다. 덕성으로서 스포츠맨십이란 운동경기와 실천전통으로

서 스포츠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 특성을 내면화하여 지닌 사람이 보여주는 규범

적으로 바람직한 행동, 지식, 태도를 말한다. 스포츠맨십을 이루고 있는 구성요

소들은 여럿이지만, 그 핵심을 구체적 덕목으로 표현하자면 존중으로 정의하며, 

이 존중은 보다 세부적인 수준에서 경기에 대한 존중, 상대에 대한 존중, 팀원에 

대한 존중, 심판에 대한 존중, 코치에 대한 존중, 코치에 대한 존중으로 드러난

다.”(최의창, 2011,p.2). “스포츠는 도덕적 가치와 규범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

에 우리사회의 가장 효과적인 윤리적 정화장치이며 규범적 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문화”라고 강조

하고 있다(박종률, 2003). 스포츠는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윤리적 발달을 무엇

보다도 강조하며, 이것을 정의하면 “스포츠맨십”으로 표현 가능하다. 스포츠맨

십은 협의적 측면에서 “스포츠의 윤리”라고 정의하며, 광의적 측면에서 단순한 

스포츠에 한정된 판단을 하지 않고 우리가 접하는 사회생활에 다양하게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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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즉, 스포츠맨십은 일련의 규칙으로서가 아니라 생활상의 규약으로 파악

되어져 왔다(Calisch, 1972 재인용). 또 다른 의미에서 접근하여 도덕성과 스포

츠맨십의 개념적 연관을 유추하면 스포츠맨십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에 한정된 

스포츠윤리”란 협의적 개념으로 표현하며, “일상생활의 윤리”라는 광의적 개

념을 정의하며 함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내용요소 면에서

도 “정의성, 공정성, 책임감”과 같은 도덕적 가치요소와 “최선, 성실성, 협동

심, 희생정신”과 같은 사회적 가치 요소를 두루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 

정의를 통해 스포츠맨십은 스포츠 장에서 지켜야할 윤리적 가치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덕목으로서의 가치를 함께 지니고 있음을 유치하고 있다(박종률, 2008). 

즉, 다양한 갈등상황이 존재하는 스포츠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해보고 갈등을 해

결해나가는 것을 직접 체험해보게 됨으로써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스포츠맨

십을 함양해 나가며 체육의 목표인 ‘전인’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백승수, 

2012). 스포츠 참여를 통하여 인성의 긍정적 함양이나 특정 성향의 부정적 발달

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부정적 효과를 보인 연구결과들이 더욱 많았다는 점을 지

적하면서 스포츠의 교육적 효과는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신화이서나 체육교

육 하는 사람들의 자기 최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까지 있다(최의창,  

2010). 물론 스포츠 선수들의 잘못된 여러 행동들이 언론과 매스컴에 부각됨으

로서 그 부분에서 보이는 모습이 안타깝지만 모든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스포츠

맨십의 인식과 인성으로 대두되는 잘못된 경우도 있다고 본다. 그렇다 하여도 운

동선수들은 스포츠맨십의 표본인 것은 사실이다. 스포츠맨십의 본질 중 가장 의

미 있고 생태학적인 이해는 스포츠 상황에 참가하는 선수들 그 자신이라고 단정 

지을 수 도 있다(김대진, 2004). 스포츠맨십에 관한 연구는 스포츠의 윤리적 행

위준칙으로써 스포츠맨십이 갖는 의미(최선철, 1996),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스

포츠맨십 척도 개발(이중일, 1999),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스포츠맨십 구성 요인

탐색(김귀봉, 이중일, 강성구, 2002), 경쟁스포츠 참여 간 고등학생의 스포츠맨

십실태(박종률, 2003), 청소년 운동 참가자들의 스포츠맨십 측정도구개발(성창

훈, 2003), 대학생운동선수의 스포츠지향성과 스포츠맨십에 관한 연구(정의권, 

2004), 스포츠맨십 가치 학습을 위한 실천 가능한 체육 교수 전략 탐색(박종률, 

2008), 스포츠맨십은 가르칠 수 있는가? 체육수업에서의 정의적 영역 지도의 어

려움과 가능성(최의창, 2010), 인성교육으로서의 스포츠맨십 교육 : 하나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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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적용 사례 연구(윤기준, 2010), 학교 농구스포츠클럽에서의 통합적 스포츠맨

십 교육 실천과 학생 변화(김기철, 2011), 중학교 체육수업에서의 스포츠맨십 

내면화 과정 및 요인 탐색(백승수, 2012) 등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다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체육이나 스포츠 상황이 도덕 발달과 관련될 수 있다는 직관적인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학문 분야의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부진한 실정이

다(성창훈, 김원배, 2000).

  이러한 원인으로 김용승(1994)은 스포츠 상황에서 도덕발달과 관계되는 구체

적 매게 변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런 매개변인의 변화에 상관되는 실제 스포

츠 상황에서의 “구체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김용승, 1994). 또 다른 한편에서는 스포츠맨십에 관한 연구들을 도덕적 

추분으로써 공격성향에 초점을 둔 까닭에 스포츠 상황에서의 스포츠맨십을 제대

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양명환, 2003). 그러나 지금까지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제안되고 있는 스포츠맨십의 정의는 아쉽지만 통일된 견

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의 혼란은 스포츠맨십이 어떤 개념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행동이 스포츠맨십에 포함이 되고, 어떤 행동이 스포

츠맨십에 속하지 않은지를 구별해 주지 못하고 있다(이중일,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체육 교육자들은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참여가 자동적으로 

성품과 도덕성을 발달시키고 스포츠맨십을 가르친다고 믿고 있다(성창훈, 김원

배, 2000). 실천전통으로서의 스포츠는 그 안에 본래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

인 가치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스포츠를 제대로 배울 경우 학생은 바람직한 도

덕적 가치로써 스포츠맨십을 습득할 수 있다(최의창, 2010). 즉, 스포츠맨십은 

특정개인과 집단의 문화적 태도, 가치, 규범, 그리고 개인의 도덕발달 단계를 고

려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되고 증진된다는 것이다(이중일, 1999). 이

와 같은 다양하고 여러 논쟁들을 통해 정의 될 수 있는 함축된 의미로 선수들은 

스포츠맨십 개념의 본질을 확인하고 판단 가능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스포츠의 지나친 경쟁과 승리위주 스포츠의식 지향

은 스포츠의 역할과 기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함에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에도 스포츠는 인간의 삶에서 없어선 안되는 중요한 문화임에 틀림없다고 판단

된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로 판단되는 것은 먼저 스포츠는 도덕적 가치와 규범

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우리사회의 가장 효과적이고, 윤리적 정화장치이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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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적 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는(정의권, 김용주, 최병호, 2004) 활동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지나친 경쟁에서 벗어나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를 인식과 스포츠맨십

의 강조를 통해 우리가 참여하는 스포츠는 개인에게 유용한 도덕적, 윤리적 가치

를 일깨워 주고 스포츠 활동을 인간에 대한 기본적 권리로 격상시킬 수 있을 것

이다(한광섭, 2016). 결국, 스포츠 활동의 참여 방식과 운영, 그리고 스포츠 자

체 내 구조의 명확한 정비를 통해 스포츠맨십의 가치를 일반화하고 대중화하는 

노력이 현재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박종률, 2003).

  

  나. 스포츠맨십의 이론

  Keating(1988)에 의해 스포츠 상황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에 대한 도덕ㆍ철학

적 접근이 본격으로 이루어지기 시작되었고(한광섭, 2016), 1964년에 처음으로 

스포츠맨십이 분석, 이 연구 결과는 표준문헌으로 간주되어 활용 되어 연구가 진

행되어 왔다. 1978년에는 도덕적 자질요소를 겸한 스포츠맨십이 주장되었고, 스

포츠맨십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운동선수의 도덕적 태도 요인 중 특히 속임수 항

목에 대해 주목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판단된다(Keating, 1988).

  Mcintosh(1979)는 ‘페어플레이-스포츠와 교육에서의 윤리학’ 에서 스포츠 인

간의 도덕성을 길러주는 응용철학이며, 요소는 분배적정의관을 바탕으로 진행되

는 페어플레이가 이루어져 스포츠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cintosh, 1979).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스포츠맨십의 연구는 Bandura(1986)의 사회학습이론과 

Haan(1983), Kohlberg(1976) 구조발달이론의 영향에 힘입어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이 두 가지 이론 중에서 특히 Haan(1983)의 도덕발달이론이 스포츠맨

십과 관련된 연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 이론은 도덕적 추론이 다른 

사람들과의 도덕적 대화를 통하여 긍정적으로 발달된다고 가정 하고있다(한광섭, 

2016). 즉, 도덕적 추론은 다양한 발달 수준에 의해 이루어지고(한광섭, 2016), 

모방과 방어과정 행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적 과정인 도

덕적 행위가 주요한 결정 요인으로 나타난다고(한광섭, 2016) 가정하고있다.

  규범을 준수하는 태도,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태도는 스포츠에서 겪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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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다양한 좌절, 반칙, 공격에 대한 대처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예방하는 힘을 

길러주고 이러한 요인들은 인간적 선수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

나 스포츠가 지닌 순기능적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참여하는 스

포츠는 지나친 상업주의와 말미암아 지나친 경쟁과, 맹목적 최고의 추구, 승리 

지상주의 등과 같은 눈앞의 가치추구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한광섭, 2016), 

따라서 스포츠 활동의 고유의 가치가 매몰되고 있으며, 경쟁경기에 대한 참가가 

증가할수록 페어플레이의 강조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으로 현재로선 예상되는 

바이다(한광섭, 2016). 이러한 스포츠에 대한 도덕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은 운동선수 개개인들이 도덕적 자율성을 

갖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교육에 대한 강화를 통해 선수들의 도덕적 행위의 기준

이 되고 있는 스포츠맨십을 다양하게 강조 및 교육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최홍

찬, 2015), (한광섭, 2016). 그러나 현재 우리가 접하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선

수들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도덕성 문제

로 한정지어 바라보긴 힘든 부분임에 분명한 사실이다. 스포츠맨십이 하나의 구

호로 전략되고 있고 있는 현상은 선수 개인의 도덕성 자체만으로 해결하는데 한

계가 있다(이학준, 2003).

  개인 간 게임 참여에 대한 도덕성 발달을 보면 개개인의 인지적, 정신적 발달 

수준과 연관 크다(최홍찬, 2015). 예를 들어 설명하면, 추상적 사고 능력의 발

달 여부에 따라 도덕성의 발달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며(방극천, 2013), 만일 개

인이 추상적 사고능력이 없다면 상황의 의미와 관계없이 자극에 대해 무조건적

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최홍찬, 2015), 그러나 동일한 상황을 조건 삼

아 추상적 사고 능력이 갖추어진다면 먼저 상황의 전개를 판단, 조건적인 반응을 

나타낼 것이고 또한 스포츠 상황에서 도덕적 표상인 스포츠맨십은 단순 스포츠 

혹은 신체활동참가를 통해 형성되거나 습득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도덕 발달 

이해를 위해 도덕성 발달이론의 바탕이 되는 도덕성 발달이론을 살펴보게 되면

(김범진, 2017), 도덕성의 인지발달이론으로 도덕발달을 전반적인 인지발달의 

한 양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김범진, 2017), 도덕성은 도덕적 특성이 관여되는 

사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 가능한 인지적 능력이고, 따라서 인지적 판단능

력이 있을 때 도덕적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인지발달분야 전문가

들은 도덕발달을 인지발달의 한 양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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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지지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아동이 자라면서 인지적 능력이 질적으로 변화

함에 따라 도덕성 또한 일련의 질적인(최홍찬, 2015)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발달

된다고 예상되고, 판단되는 바이다.

  스포츠 활동을 통해 선수들은 규칙준수와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정신을 경험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기조절, 자기수양이 이루어지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

할 줄 아는 가치 및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시키며, 따라서 

도덕성 발달을 통한 스포츠맨십이 보다 깊은 이해를 도울 것이다(방극천, 

2013).

  

  다. 스포츠맨십의 하위요소

  스포츠맨십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들(최홍찬, 2015) 중에서는 다양하고 여러 

학자들의 주장들이 기록으로 남겨져 전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Clifford와 

Feezell(2009)이 제안한 상대방에 대하여 존중하기, 자기 팀과 구성원에 대하여 

존중하기, 심판에 대하여 존중하기, 스포츠 자체에 대하여 존중하기 그리고 선수

와 코치를 존중하기의 하위요소가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Clifford, Feezell, 2009).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스포츠맨십이 필요한 이유

를 두 가지 본질적인 측면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한광섭, 2016)으로 판단된다.

  첫째, 스포츠맨십은 스포츠를 스포츠로서 내재적인 가치로 만들어주는 특징이

다. 둘째, 스포츠맨십은 스포츠를 수행하는 게임참여자, 즉 당사자를 보다 사람

다운 면모로 만들어주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은 인성적 

측면이 충족되어야 사람으로 정당하게 불릴 수 있고, 스포츠 장면에서의 아름다

움은 스포츠맨십에 투영되는 것이다(Clifford, Feezell, 2009).

  스포츠맨십을 발휘하여 실행하는 운동참여자만이 스스로를 보다 온전한 사람

으로 만드는 일을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게 된다(최의창, 2010).

이러한 기본 주장 위에서 Clifford와 Feezell(2009)은 스포츠맨십을 ‘존중하기’라

고(한광섭, 2016) 규정하였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 본인을 비롯한 팀원에 대한 

존중, 심판에 대한 존중, 참여하는 스포츠에 대한 자체로서 존중, 그리고 참여선수와 

그 외 코치 간에 존중을 통해 스포츠맨십의 5가지 하위 요소로서 신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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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스포츠맨십 하위요소

행동적 예시

상대방을 존중하기 

– 자신의 맡은바 최선을 다하기

– 싫어하는 표현을 절제하기

- 게임진행 간 게임맨십을 피하기

- 승리 시 축하를 올바로 하기

- 비정상적인 플레이를 상대방에게 하지않기

우리 팀을 존중하기 

– 자기 역할에 맡은바 최선을 다하기

– 개인적인 희생을 적절히 감수하기

- 작은 것들을 구분없이 중요시하기

- 팀 내의 경쟁을 긍정적으로 잘 조정하기

- 팀의 규칙을 조율 및 잘 따르기

심판을 존중하기 

– 심판의 판정을 명확히 준수하기

– 심판에게 공손히 대화하기

- 심판에 대해 어떠한 모욕을 주지 않기

- 심판에게는 정중히 인사하기

스포츠를 존중하기

– 규정을 게임 참여 간 제대로 준수하기

– 경쟁의 정신을 확고히 존중하기

- 스포츠의 정신을 확고히 존중하기

- 게임의 전통과 관습을 적절히 존중하기

- 성취감과 탁월성을 확고히 존중하기

코치 / 선수들을

존중하기

– 명확한 게임의 역사와 정신을 올바로 이해하기

– 게임 간 스포츠맨십 정확히 이해하기

- 게임 간 지나친 간섭에 대한 스스로 경계하기

- 진지와 즐거움의 올바르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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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성 

  가. 인성의 개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다운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인성 교육에서 무

엇보다도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로

서의 인성의 의미를 분명하게 정의해야 된다. 인성의 개념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

른데 인성의 개념과 관계되는 낱말로서 인품, 인격, 성품, 성격, 인간성 등이 비

슷하게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다(한덕규, 2014).

이윤옥(1998)은 인성에 대한 개념으로 인성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으로서 성품, 기질, 개성, 인격 등 가치개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

다고 한다(이윤옥, 1998). 이근철(1996)을 인용하면, 인성이란 단어는 사람으

로서 지니고 있는 총체적인 성질을 정의 및 표현하는 것으로 인격, 성격, 성질, 

품격 등의 의미를 총괄적으로 내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한다. 즉 개인의 독특한 

성질로부터 인간이면 누구나 교류하는 공통적인 특징에 이를 특성이나 성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이근철, 1996). 남궁달화(1999)는 인성을 

사람의 성품이다. 성품은 성질과 품격이고, 성질은 마음의 바탕이고 품격은 사람

됨의 바탕이며, 인성이란 곧 한 사람의 마음의 바탕과 사람됨의 바탕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남궁달화, 1999).

인성의 형성은 선천적, 유전적 생득적인 부분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추가

적으로 후천적·환경적·학습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체격·용모·

인상 등의 ‘생김새’와 음성·표정·말씨 등의 ‘표현 방식’, 마음씨·대인관

계·사람됨 등의 ‘내면적 특성’ 이 모두 인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장발달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영향을 받아 인성이 형성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성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후천적, 환경적, 학습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황응연, 1995).

첫째, 자연적 물리적인 요인 중 하나로서 출생지, 성장지의 조건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곳의 다양한 특징으로 지세, 기후, 풍토, 산물 

등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는다. 또한 대륙의 도시, 평야지대 및 산악·산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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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농어촌 등에 따라 다양하고 크게 영향을 받는다.

둘째, 가정적 요인으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여러 양육 태도, 다

양한 훈육 방식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간접적으로 가족 간의 집단 

역동성 혹은 집단 분위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사회 계층적 요인으로는 가정의 가치 정향성, 계층적 차이가 인성 형성

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넷째, 사회적 역할 요인으로서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행동 양식이 이에 해당된

다. 이것은 사회적 압력, 사회적 기대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며, 부모의 역할, 남․

여아의 성역할, 출생 순위, 직장에서의 업무 내용 등이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결

정하고 더 나아가 자녀들의 사회적 역할도 결정 할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하게 영

향을 미친다고 연구된다(황응연, 1995).

  

나. 인성의 측정

인성의 개념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인성을 측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

나 정범모(1995)는 인성특성 측정에 있어서 활동성, 지배성, 안정성, 충동성, 사

려성, 사회성의 6개 인성특성 영역으로 분류하는데 그 특성의 의미는 다음과 같

다(정범모, 1995).

  1) 활동성

일상생활에서 정력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며 매사에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활동하고, 행동이 민첩하고 무엇이든 일하기를 좋아하며 왕성한 성취의욕을 잘 

나타내는 인성특성으로 정의한다. 이에 반하여 할 일 없이 놀거나 쉬기를 좋아

하며 생활의 율동이 느리고 꼼꼼하며 또는 무기력한 성격과 대조적으로 생동적

인 인성특성이다(정범모, 1995).

  2) 지배성

자기위주로 남들을 설복하거나 주동적으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

며 책임감이 강하고 때로는 창의력을 나타내고 집단에서 지배적인 지위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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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기 좋아하는 특성이다 이에 대조되는 특성은 매사에 잘 수긍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잘 따라하는 복종적인 행동으로 일삼는 추종성이 있

는 인성이다(정범모, 1995).

  3) 안정성

일반적인 심리적·정의적·안정성을 뜻하며, 생활 전반에 든든한 자신과 낙관으

로 임하며 희로애락의 감정에서 양극단으로 흐르지 않고 어떤 사태나 비교적 안정

을 유지하는 인성이며, 이와 반대로 심리적 안정을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선 항상 

근심·걱정이 떠나지 않고 불안과 고독감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지며 

희로애락의 진폭이 크며 자주 백일몽과 몽상에 젖은 인성이다(정범모, 1995).

  4) 충동성

사고나 행동이 단순하고, 감정적이며, 어디에 속박되거나 제약을 받기를 싫어

하고 자제력이 약하여 “기분 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흥분을 즐

긴다. 반대로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을 심하게 억제하고 자제력이 강하며 즐거운 

일조차 즐길 줄 모르는 금제성이 심한 성격과 대조적인 인성이다(정범모, 1995).

  5) 사려성

일상생활에서 어떤 실행이나 행동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며 어떤 결정에 앞서 

신중하게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이론적이거나 사색적이고 내성적이며 때로는 망

설임이 심한 특징을 갖는다. 반대로 실천적이고 실험적이며 구체적인 사태를 즐

기고, 가볍게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경행성과 대조를 이루는 인성이다(정범모, 

1995).

  6) 사회성

남과 쉽게 사귀고 집단생활과 사회적 활동을 즐기고, 협동심과 동료배려가 많

으며, 타인과 잘 어울리며 성격이 까다롭지 않고 남과 충돌하지 않고 우호적이고 

비교적 친구가 많다. 부끄러움을 쉽게 타고 남과 잘 사귀지 못해 집단활동을 꺼

려하여 늘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특성과 대조적인 인성이다(정범모,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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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분 빈 도 백 분 율 (%)

성 별
남 306 76.5

여 94 23.5

학 년

1학년 116 29.0

2학년 133 33.3

3학년 151 37.8

참여 종목

배드민턴 78 19.5

탁구 142 35.5

테니스 100 25.0

족구 80 20.0

학업 성적 수준

하위권 85 21.3

중위권 158 39.5

상위권 157 39.3

총  계 400 100.0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스포츠클럽 활동 중 네트형 경쟁 스포츠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스포

츠맨십 간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며,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대상, 조사도구,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의 과정을 통해 연

구를 수행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는 2018년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6개교 중학교에

서 네트형 경쟁 스포츠에 참석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자기 평가 기입

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총 432명을 표본 추출하였다. 회수

된 설문지 중 조사내용의 일부가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불성실한 자료 32부를 제

외하였고 최종적으로 400명의 설문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들에 대한 기술 통계량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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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도구

가. 예비검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세 차례에 걸쳐 예비검사(pilot study)를 통하여 

타당도를 검증할 것이며. 첫 번째 예비검사의 목적은 설문내용의 적합성 및 설문

내용이 네트형 경쟁 스포츠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한 내용인지를 파

악하는데 있다.

첫 번째 예비검사에선 이 연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

는 스포츠 교육학 교수 1명, 박사 1명, 네트형 스포츠 관련 스포츠클럽 전문 지

도자 2명 집단을 구성하여 연구자가 설문내용을 한 문항씩 그 개념을 설명한 

후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는 단어와 문장 혹은 내용을 지

적하도록 요구하며, 특히 문항 구성이 해당 개념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항들이 특정 내용영역의 독특한 의미를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를 질문 

할 것이며. 이와 같이 과정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두 번째 예비검사 설문지에 

반영하며, 두 번째 예비검사는 광주광역시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1곳을 선정하

여 스포츠클럽에서 네트형 스포츠 관련 종목에 대해 참여하고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수인원인 100명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대해 세 번째 

예비검사의 목적은 첫 번째, 두 번째 예비검사를 통해 수정된 설문지의 난이도 

및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며, 동시에 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 하는데 

있다.

나.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로 사용한 설문지는 중학생들의 네트형 경쟁 스포츠 활동

에 따른 스포츠맨십 및 인성발달에 관한 항목으로서, 네트형 경쟁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해 스포츠맨십과 인성발달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측정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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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예비검사를 통한 내용의 적합성과 내용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측정 도구로는 성별, 연령, 참여 종목, 학업 성적 수준 총 4문항으

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2) 스포츠맨십

스포츠맨십 측정 도구는 김범진(2017)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스포츠맨십, 조

직시민행동과 지속적 참여의도의 관계”에서 사용한 검사지를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수정·보안하여 판정존중, 팀 정신, 결과인정, 승부집착 하위 4개 영

역으로 <표 3>과 같이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지의 응답형태 측

정은 Liker-type 5단계 척도이다. 응답내용에 따라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으로 순차적으로 부과 하였다.

  3) 인성발달

인성 발달 측정 도구는 이관호(2015)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에 

따른 인성 및 사회성의 차이”에서 사용한 검사지를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수정·보안하여 적극성, 주도성, 충동성, 관계성 하위 4개 영역으로 <표 3>

과 같이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지의 응답형태 측정은 Liker-type 

5단계 척도이다. 응답내용에 따라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

에 5점으로 순차적으로 부과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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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문지 주요 구성내용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선행연구

일반적 특성

성 별

4문항 ·
연 령

참여 종목

학업성적

스포츠맨쉽

판정존중

16문항 김범진(2017)
팀정신

결과인정

승부집착

인성 발달

적극성

13문항 이관호(2015)
주도성

충동성

관계성

  

3.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은 요인간의 관계에 대한 과정 없이 요인의 구조를 탐색해 내

는 통계기법으로 정의한다. 여러 요인간의 상호관계로부터 공통변량을 구하고, 

측정치의 중복성을 찾아 몇 개의 변수군을 추출해 내는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요

인의 추출은 고유치 1.0 이상, 요인 적재값은 0.5이상을 기준으로 하였고, 총 분

산비는 60% 이상의 설명력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요인구조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 회전 중 요인행렬표의 요인 적재값의 분산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베리맥

스 회전 방법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목적 중 하나인 각 요인

의 항목들이 일정한 상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검증하기 위해 

KMO(Kaiser-Mayer-Olikin)값과 Bartlerr의 구형성 검정 값에서 항목들의 일정

한 상관의 관계에 대한 여부를 파악 가능하다. KMO측도는 0.6이상이 되지 않으

면 변수들의 상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요인분석의 변수들로서 적절

하지 못함을 정의한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변수들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

이라는 귀무가설을 검증하는 것으로 유의확률이 낮을 경우 변수간의 행렬이 단

위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고, 요인분석이 가능하다(김기탁, 2015).



- 26 -

가. 탐색적 요인 분석

  1) 스포츠맨쉽에 대한 타당도 검증

<표 4>의 스포츠맨십의 타당도검증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16개의 문항이 

4개의 하위요인(판정존중, 팀정신, 결과인정, 승부집착)으로 분류되었다.

표 4. 스포츠맨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요인

문항
요인Ⅰ 요인Ⅱ 요인Ⅲ 요인Ⅳ

문항1 .900 .040 -.021 .016

문항5 .808 .244 -.015 .032

문항4 .794 -.005 .004 .146

문항2 .779 -.074 .263 -.150

문항3 .718 .023 .105 .192

문항7 -.006 .808 .038 .088

문항9 -.093 .762 -.050 .039

문항6 .317 .754 -.118 -.100

문항10 -.089 .744 -.115 .238

문항8 .476 .636 .024 .006

문항14 .092 -.201 .831 .048

문항16 -.048 .061 .805 -.158

문항15 .170 -.044 .710 -.152

문항12 .102 .054 -.009 .844

문항13 -.017 .031 -.166 .837

문항11 .266 .410 -.219 .558

요인명 판정존중 팀정신 결과인정 승부집착

고유치 3.679 3.043 2.032 1.932

분산% 22.993 19.020 12.703 12.072

누적분산% 22.993 42.013 54.715 66.788

KMO= .765,  BTS= 2962.100,  Sig=.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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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타당성과 적절성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KMO=.765, 

BTS= 2962.100, p<.000)한 것으로 나타나며, 설명력은 66.788%로 나타나 스

포츠맨십의 요인들이 설문에 적용하는데 알맞은 결과 값이 도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인성발달에 대한 타당도 검증

<표 5>의 인성발달의 타당도검증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13개의 문항이 4개

의 하위요인(적극성, 주도성, 충동성, 관계성)으로 분류되었다.

표 5. 인성 발달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요인

문항
요인Ⅰ 요인Ⅱ 요인Ⅲ 요인Ⅳ

문항4 .859 .107 .077 -.053

문항7 .773 .134 .177 .155

문항6 .769 .184 .417 .162

문항5 .678 -.106 .056 .344

문항8 -.039 .832 .051 .240

문항10 .215 .777 .092 .018

문항9 .026 .692 .363 .008

문항1 .288 -.002 .836 .201

문항2 .057 .306 .705 .079

문항3 .326 .473 .588 .063

문항12 .038 .119 -.059 .865

문항11 .197 .031 .282 .736

문항13 .399 .260 .376 .610

요인명 주도성 충동성 적극성 관계성

고유치 2.827 2.249 2.123 1.943

분산% 21.748 17.303 16.334 14.947

누적분산% 21.748 39.051 55.384 70.331

KMO= .806,  BTS= 2410.388,  Sig=.000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타당성과 적절성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KMO=.806, BTS= 

2410.388, p<.000)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70.331%로 나타나 인성 발달의 

요인들이 설문에 적용하는데 알맞은 결과 값이 도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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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뢰도 분석 및 최종 문항

  1) 신뢰도 분석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Cronbach’s 

a계수를 산출하였다.

중학생들의 네트형 경쟁 스포츠 참여에 따른 스포츠맨십 및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요인별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a계

수가 .6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본 연구의 모든 결과 값은 

.06이상이 도출되어 내적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6. 스포츠맨십, 인성발달의 신뢰도분석

변 인 요인명 (문항수) Cronbach's Alpha

스포츠맨십

판정존중(5) ,866

팀정신(5) .812

결과인정(3) .711

승부집착(3) .717

인성발달

적극성(3) .737

주도성(4) .830

충동성(3) .728

관계성(3)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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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종 문항

일반적 특성, 스포츠맨십, 인성발달의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값을 통하여 최

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스포츠 교육학 교수 및 박사 1명과 네트형 스포츠 관련 전문 지도자 2명 총 4

명과에 회의를 통하여 문항을 제거하는 문제에 대해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지장이 없다는 판단 하에 문항을 수정 및 보완과 제거를 통해 <표 7>과 

같이 구성 하였다.

표 7. 설문지 주요 구성내용

구성지표 구성내용 최초 문항 제외 문항 최종 문항

일반적 특성

성 별

1,2,3,4 1,2,3,4
연 령

참여 종목

학업성적

스포츠맨십

판정존중 1,2,3,4,5 1,2,3,4,5

팀정신 1,2,3,4,5 1,2,3,4,5

결과인정 1,2,3 1,2,3

승부집착 1,2,3 1,2,3

인성발달

적극성 1,2,3 1,2,3

주도성 1,2,3,4 1,2,3,4

충동성 1,2,3 1,2,3

관계성 1,2,3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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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네트형 경쟁 스포츠 활동이 스포츠맨십 및 인성발달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된 가설을 중심으로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포츠맨십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발달의 차

이를 분석하였다. 셋째, 스포츠맨십에 따른 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포츠맨십, 인성발달의 차이

가. 성별에 따른 스포츠맨십, 인성발달의 차이

  1) 성별에 따른 스포츠맨십의 차이

성별에 따른 스포츠맨십을 검정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성별에 따른 스포츠맨십의 차이 (n=남학생:306 , 여학생:94)

요 인 구분 M SD t P

판정존중
남학생 3.2654 .98069

7.814*** .000
여학생 2.6723 .49588

팀정신
남학생 4.2176 .63768

-2.029
*

.044
여학생 4.3298 .40290

결과인정
남학생 4.2309 .61051

-1.375 .170
여학생 4.3262 .50559

승부집착
남학생 1.5730 .67098

.158 .875
여학생 1.5638 .42058

***p<.0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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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 7>의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맨십의 하위요인인 판정존중(M=3.2654), 

승부집착(M=1.5730)은 남학생 집단에서, 팀정신(M=4.3298), 결과인정

(M=4.3262)은 여학생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정존중

(t=7.814, p<.001), 팀정신(t=-2.029,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별에 따른 인성 발달의 차이

성별에 따른 인성 발달을 검정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성별에 따른 인성 발달의 차이 (n=남학생:306 , 여학생:94)

요 인 구분 M SD t p

적극성
남학생 2.8791 .98194

3.590*** .000
여학생 2.5390 .73990

주도성
남학생 3.2394 .95433

1.439 .151
여학생 3.0798 .89444

충동성
남학생 3.7004 .94741

1.179 .141
여학생 3.8227 .60603

관계성
남학생 3.6449 .90871

-.308 .758
여학생 3.6773 .83880

***p<.001

이 <표 9>의 결과에 따르면 인성발달의 하위요인인 적극성(M=2.8791), 주도

성(M=3.2394)은 남학생 집단에서, 충동성(M=3.8227), 관계성(M=3.6773)은 

여학생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극성(t=3.590,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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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년 간에 따른 스포츠맨십, 인성발달의 차이

  1) 학년 간에 따른 스포츠맨십의 차이

학년 간에 따른 스포츠맨십을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이 <표 10>의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맨십의 하위요인인 판정존중(M=3.2379)

은 1학년 집단에서, 팀정신(M=4.3053), 결과인정(M=4.2857), 승부집착

(M=1.6291)은 2학년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 학년 간에 따른 스포츠맨십의 차이 

요 인 구분 N M SD F p post-hoc

판정존중

1학년(a) 116 3.2379 .93657

1.885 .153
2학년(b) 133 3.0120 .88925

3학년(c) 151 3.1404 .94171

전 체 400 3.1260 .92513

팀정신

1학년(a) 116 4.2172 .62112

1.070 .344
2학년(b) 133 4.3053 .52257

3학년(c) 151 4.2106 .62643

전 체 400 4.2440 .59240

결과인정

1학년(a) 116 4.1925 .61093

.893 .410
2학년(b) 133 4.2857 .49771

3학년(c) 151 4.2715 .64222

전 체 400 4.2533 .58833

승부집착

1학년(a) 116 1.6236 .66308

2.677 .070
2학년(b) 133 1.6291 .65218

3학년(c) 151 1.4790 .54783

전 체 400 1.5708 .6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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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년 간에 따른 인성 발달의 차이

학년 간에 따른 인성 발달을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학년 간에 따른 인성 발달의 차이 

요 인 구분 N M SD F p post-hoc

적극성

1학년(a) 116 2.7960 .92603

.766 .465
2학년(b) 133 2.7268 .94623

3학년(c) 151 2.8653 .94921

전 체 400 2.7992 .94101

주도성

1학년(a) 116 3.0603 .85378

1.892 .152
2학년(b) 133 3.2763 .95061

3학년(c) 151 3.2450 .99183

전 체 400 3.2019 .94194

충동성

1학년(a) 116 3.7500 .87684

.319 .727
2학년(b) 133 3.7619 .89478

3학년(c) 151 3.6843 .87330

전 체 400 3.7292 .88001

관계성

1학년(a) 116 3.5862 .82780

.621 .538
2학년(b) 133 3.6466 .92547

3학년(c) 151 3.7086 .91109

전 체 400 3.6525 .89185

이 <표 11>의 결과에 따르면 인성 발달의 하위요인인 적극성(M=2.8653), 

관계성(M=3.7086)은 3학년 집단에서, 충동성(M=3.7619), 주도성(M=3.2763)

은 2학년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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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네트형 스포츠 참여 종목 간에 따른 스포츠맨십, 

   인성발달의 차이

  1) 네트형 스포츠 참여 종목 간에 따른 스포츠맨십의 차이

네트형 스포츠 참여 종목 간에 따른 스포츠맨십을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네트형 스포츠 참여 종목 간에 따른 스포츠맨십의 차이 

요 인 구분 N M SD F p
post

-hoc

판정존중

배드민턴(a) 78 3.5795 .94503

72.025*** .000
a-b,d

c-b,d

탁구(b) 142 2.7099 .66677

테니스(c) 100 3.8420 .85294

족구(d) 80 2.5275 .47011

전 체 400 3.1260 .92513

팀정신

배드민턴(a) 78 4.1513 .80594

1.299 .274

탁구(b) 142 4.2915 .38967

테니스(c) 100 4.2060 .74642

족구(d) 80 4.2975 .39103

전 체 400 4.2440 .59240

결과인정

배드민턴(a) 78 4.3333 .71067

.930 .426

탁구(b) 142 4.2653 .47397

테니스(c) 100 4.2300 .69743

족구(d) 80 4.1833 .48290

전 체 400 4.2533 .58833

승부집착

배드민턴(a) 78 1.6410 .79821

2.292 .078

탁구(b) 142 1.5469 .42451

테니스(c) 100 1.6567 .81437

족구(d) 80 1.4375 .37350

전 체 400 1.5708 .62080
***p<.001

이 <표 12>의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맨십의 하위요인인 판정존중(M=3.8420), 

승부집착(M=1.6567)은 테니스 집단에서, 팀정신(M=4.2975)은 족구 집단에

서, 결과인정(M=4.3333)은 배드민턴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한 결과 판정존중은 배드민턴 집단과 탁구, 족구 

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으며, 테니스 집단과 탁구, 족구 집단 간에 두드러

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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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네트형 스포츠 참여 종목 간에 따른 인성 발달의 차이

네트형 스포츠 참여 종목 간에 따른 인성 발달을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

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네트형 스포츠 참여 종목 간에 따른 인성 발달의 차이 

요 인 구분 N M SD F p
post
-hoc

적극성

배드민턴(a) 78 2.9786 .78098

32.542
***

.000 c-a,b,d

탁구(b) 142 2.5399 .84284

테니스(c) 100 3.4200 .84037

족구(d) 80 2.3083 .91675

전 체 400 2.7992 .94101

주도성

배드민턴(a) 78 3.2212 .97366

12.198*** .000 c-a,b,d

탁구(b) 142 2.9366 .81890

테니스(c) 100 3.6400 .87856

족구(d) 80 3.1063 1.00692

전 체 400 3.2019 .94194

충동성

배드민턴(a) 78 3.3803 .99454

32.936*** .000
a-b,d

c-b,d

탁구(b) 142 4.0094 .61623

테니스(c) 100 3.2367 .98279

족구(d) 80 4.1875 .52730

전 체 400 3.7292 .88001

관계성

배드민턴(a) 78 3.8248 .81601

9.260*** .000 c-b,d

탁구(b) 142 3.5563 .87674

테니스(c) 100 3.9300 .83053

족구(d) 80 3.3083 .93197

전 체 400 3.6525 .89185
***p<.001

이 <표 13>의 결과에 따르면 인성 발달의 하위요인인 적극성(M=3.4200), 주

도성(M=3.6400), 관계성(M=3.9300)은 테니스 집단에서, 충동성(M=4.0094)

은 탁구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증(Scheffe)을 실

시한 결과 적극성과 주도성은 테니스 집단과 배드민턴, 탁구, 족구 집단 간에 두

드러진 차이가 있으며, 충동성은 배드민턴 집단과 탁구, 족구 집단 간에 두드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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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고, 테니스 집단과 탁구, 족구 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성은 테니스 집단과 탁구, 족구 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라. 학업 성적 수준별에 따른 스포프맨십, 인성 발달의 차이

  1) 학업 성적 수준별에 따른 스포츠맨십의 차이

학업 성적 수준별에 따른 스포츠맨십을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14>와 같다.

표 14. 학업 성적 수준별에 따른 스포츠맨십의 차이 

요 인 구분 N M SD F p
post
-hoc

판정존중

하위권 (a) 85 2.7953 .68590

23.357*** .000 c-a,b
중위권(b) 158 2.9392 .89690

상위권(c) 157 3.4930 .94639

전 체 400 3.1260 .92513

팀정신

하위권 (a) 85 4.2871 .55071

.621 .538
중위권(b) 158 4.2051 .57282

상위권(c) 157 4.2599 .63345

전 체 400 4.2440 .59240

결과인정

하위권 (a) 85 4.1647 .56723

.246 .246
중위권(b) 158 4.2574 .57661

상위권(c) 157 4.2972 .60926

전 체 400 4.2533 .58833

승부집착

하위권 (a) 85 1.5137 .41960

.634 .634
중위권(b) 158 1.5844 .60744

상위권(c) 157 1.5881 .71923

전 체 400 1.5708 .62080
***p<.001

이 <표 14>의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맨십의 하위요인인 판정존중(M=3.4930), 결

과인정(M=4.2972), 승부집착(M=1.5881) 상위권 집단에서, 팀정신(M=4.287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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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권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한 

결과 판정존중은 상위권 집단과 하위권, 중위권 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업 성적 수준별에 따른 인성 발달의 차이

학업 성적 수준별에 따른 인성 발달을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15>와 같다.

표 15. 학업 성적 수준별에 따른 인성 발달의 차이 

요 인 구분 N M SD F p
post

-hoc

적극성

하위권 (a) 85 2.6000 .97427

4.948** .008 a-c
중위권(b) 158 2.7363 .86208

상위권(c) 157 2.9703 .97503

전 체 400 2.7992 .94101

주도성

하위권 (a) 85 3.1176 .91904

1.183 .308
중위권(b) 158 3.1598 .92953

상위권(c) 157 3.2898 .96514

전 체 400 3.2019 .94194

충동성

하위권 (a) 85 4.0000 .78004

7.540** .001 a-c
중위권(b) 158 3.7595 .73999

상위권(c) 157 3.5520 1.01465

전 체 400 3.7292 .88001

관계성

하위권 (a) 85 3.3843 .91360

5.043** .007 a-b,c
중위권(b) 158 3.7426 .88143

상위권(c) 157 3.7070 .86755

전 체 400 3.6525 .89185

***p<.001

이 <표 15>의 결과에 따르면 인성 발달의 하위요인인 적극성(M=2.9703), 

주도성(M=3.2898)은 상위권 집단에서, 충동성(M=4.0000)은 하위권 집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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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M=3.7426)은 중위권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

후검증(Scheffe)을 실시한 결과 적극성과 충동성은 하위권 집단과 상위권 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으며, 관계성은 하위권 집단과 중위권, 상위권 집단 간

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중학생들의 네트형 경쟁 스포츠 활동이 스포츠맨쉽, 

   인성 발달 간의 인과관계

중학생들의 네트형 경쟁 스포츠 활동에 따른 스포츠맨쉽이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정된 변인을 중심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사전단계로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스포츠맨쉽, 인성 발달 간의 상관분석 결과

판정
존중

팀정신
결과
인정

승부
집착

적극성 주도성 충동성 관계성

A 1

B .214** 1

C .160** .282** 1

D .156** -.124* -.259** 1

E .160** -.249** -.062 .108* 1

F -.068 -.173** .207** .048 .532** 1

G .303** -.221** .070 .170** .489** .247** 1

H -.056 -.155
**

.401
**

-.052 .499
**

.505
**

.35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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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에 의하면 요인관의 관계 중 스포츠맨쉽(판정존중, 팀정신, 결과인

정, 승부집착)의 하위요인 중 판정존중은 인성 발달의 하위요인인 적극성

(p<.01), 충동성(p<.01)에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팀정신은 인

성 발달의 하위요인인 적극성(p<.01), 주도성(p<.01), 충동성(p<.01), 관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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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모두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결과인정은 인성 발달의 하

위요인인 주도성(p<.01) 관계성(p<.01)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승부집착은 인성 발달의 하위요인인 적극성(p<.05) 충동성(p<.01)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모든 상관계수는 .8이하의 값으로 다중공선

성의 문제가 없다

가. 중학생들의 네트형 경쟁 스포츠 활동이 스포츠맨십 및 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1) 중학생들의 네트형 경쟁 스포츠 활동에 따른 스포츠맨십이 적극성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맨쉽의 하위요인인 판정존중, 팀정신, 결과인정, 승부집착이 인성 발달의 

하위요인인 적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판정존중(t=4.344***)요인을 

높게 인식 할수록 적극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팀정

신(t=-5.735***)을 높게 인식 할수록 적극성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17>과 같다. 스포츠맨쉽의 4개의 독립변

인은 적극성의 전체변량에 11.1%를 설명해 주고 있다.

표 17. 스포츠맨쉽에 따른 적극성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E β

(상수) 4.009 .458 8.744 .000

판정존중 .221 .051 .217 4.344 .000

팀정신 -.460 .080 -.290 -5.735 .000

결과인정 -.009 .082 -.005 -.105 .917

승부집착 .056 .076 .037 .728 .467

R=334a,    R²=.111,    F=12.657,    p=.001

종속변수 = 적극성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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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학생들의 네트형 경쟁 스포츠 활동에 따른 스포츠맨십이 주도성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맨쉽의 하위요인인 판정존중, 팀정신, 결과인정, 승부집착이 인성 발달의 

하위요인인 주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팀정신(t=-4.546***)을 높게 

인식 할수록 주도성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인정

(t=6.127***), 승부집착(t=2.275*)을 높게 인식 할수록 주도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18>과 같다. 스포츠맨

쉽의 4개의 독립변인은 주도성의 전체변량에 11.6%를 설명해 주고 있다.

  표 18. 스포츠맨쉽에 따른 주도성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E β

(상수) 2.607 .458 5.695 .000

판정존중 -.089 .051 -.087 -1.742 .082

팀정신 -.364 .080 -.229 -4.546 .000

결과인정 .504 .082 .315 6.127 .000

승부집착 .174 .076 .114 2.275 .023

R=341a,    R²=.116,    F=12.960,    p=.001

종속변수 = 주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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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학생들의 네트형 경쟁 스포츠 활동에 따른 스포츠맨십이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맨쉽의 하위요인인 판정존중, 팀정신, 결과인정, 승부집착이 인성 발달의 

하위요인인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판정존중(t=-6.964***), 결과

인정(t=-2.788**), 승부집착(t=-2.399*)을 높게 인식 할수록 충동성에 부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팀정신(t=6.587***)을 높게 인식 할수

록 충동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19>과 같다. 스포츠맨쉽의 4개의 독립변인은 충동성의 전체변량에 19.9%

를 설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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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스포츠맨쉽에 따른 충동성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E β

(상수) 3.847 .407 9.451 .000

판정존중 -.315 .045 -.331 -6.964 .000

팀정신 .469 .071 .316 6.587 .000

결과인정 -.204 .073 -.136 -2.788 .006

승부집착 -.163 .068 -.115 -2.399 .017

R=446a,    R²=.199,    F=24.562,    p=.001

종속변수 = 충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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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학생들의 네트형 경쟁 스포츠 활동에 따른 스포츠맨십이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맨쉽의 하위요인인 판정존중, 팀정신, 결과인정, 승부집착이 인성 발달의 

하위요인인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팀정신(t=-5.846***)을 높게 

인식 할수록 관계성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인정

(t=10.695***)을 높게 인식 할수록 관계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20>와 같다. 스포츠맨쉽의 4개의 독립변인

은 관계성의 전체변량에 24.7%를 설명해 주고 있다.

  표 20. 스포츠맨쉽에 따른 관계성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E β

(상수) 2.250 .400 5.626 .000

판정존중 -.084 .044 -.088 -1.902 .058

팀정신 -.409 .070 -.272 -5.846 .000

결과인정 .769 .072 .507 10.695 .000

승부집착 .085 .067 .059 1.270 .205

R=497a,    R²=247,    F=32.432,    p=.001

종속변수 = 관계성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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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네트형 경쟁 스포츠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배경변인(성별, 

연령, 종목, 학업성적수준)에 따른 참여 중학생의 스포츠맨십(판정존중, 팀정신, 

결과인정, 승부집착)과 인성발달(적극성, 주도성, 충동성, 관계성) 차이를 분석하

고, 네트형 경쟁 스포츠 활동을 통한 중학생의 스포츠맨십이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포츠맨십, 인성 발달의 차이

가. 성별에 따른 스포츠맨십, 인성발달의 차이

첫째, 성별에 따른 스포츠맨십의 차이결과는 스포츠맨십의 하위요인 중 판정존

중, 팀정신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판정존중은 남학생 집단에서 높게 나

타났으며, 팀정신은 여학생 집단에서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주광

(2014), 김범진(2017)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스포츠맨십과의 관계와 관련하

여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는 결과를 통해 본 연구를 지지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

과는 남학생들은 유년기 시절 전래놀이 외 전문적으로 정규교과에 포함된 활동

을 접하며, 기본적인 규칙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하게 게임을 진행, 즉 

경쟁을 배우게 되고 페어플레이에 의해 상대방선수를 존중하고, 게임결과 등에 

대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판정 존중에 높은 결과로 생각된다. 여학생들은 박소

정(2014)의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클럽 참여자들의 공감능력 차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서적 공감능력이 높다는 결과와 최종보(2017)의 연구에서 체육 

활동을 기피하는 시기인 여자 중학생들을 스포츠클럽을 통하여 체육교육에 적극

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결과 등을 소극적이

며, 성장기의 신체 변화 등의 심리적 요인 등을 통해 여학생들의 일부 단체문화

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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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성별에 따른 인성 발달의 차이 결과는 인성발달의 하위요인 중 적극성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적극성은 남학생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평소에도 여학생에 비해 스포츠 참여 빈도가 많으며, 학교 정규수업시간 외 쉬는 

시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간이 게임 및 놀이를 체험하고, 근래 학교 스포츠 

클럽 및 방과 후 자신이 원하는 운동 종목을 선택하여 활동하는 중학교 남학생

들을 보면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 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

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스포츠 참가와 학교 체육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이라고 하

였으며(체육과학연구원, 2010),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나. 학년 간에 따른 스포츠맨십, 인성발달의 차이

첫째, 학년 간에 따른 스포츠맨십의 차이 결과는 스포츠맨십의 하위요인인 판

정존중은 1학년 집단에서, 팀정신, 결과인정, 승부집착은 2학년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이를 통해 참여하는 종목에 대한 경기방법 등 기본적인 이해가 조건으로 

학년에 대한 변별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둘째, 학년 간에 따른 인성발달의 차이 결과는 적극성, 관계성은 3학년 집단에

서, 충동성, 주도성은 2학년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요

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이관호(2015)의 중학

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에 따른 인성 및 사회성의 차이 관련 연구에서 학

년에 따른 인성의 차이분석결과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다. 이를 통해 학년별 조건 학습이 아닌 참여 학생들의 기본적인 

역량과 다양한 종목으로 인한 학년 간 차이는 구분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학

교 1학년 학생들은 청소년 시기를 시작하는 단계로 새로운 생활의 높은 기대 수

준으로 인해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며 수업에 긍정적으로 참여함으로서 나타나

는 결과로 생각되며 학년이 낮을수록 사회성 형성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 것

으로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학년이 점차 올라 갈수록 학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친구들에게 무관심해지고, 신체활동이 감소하면서 사회성을 형성하는 과정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이관호, 2015).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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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네트형 스포츠 참여 종목 간에 따른 스포츠맨십, 인성발달의 차이

첫째, 네트형 스포츠 참여 종목 간에 따른 스포츠맨십의 차이 결과는 스포츠맨

십의 하위요인인 판정존중은 배드민턴 집단과 탁구, 족구 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

이가 있으며, 테니스 집단과 탁구, 족구 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추후 배드민턴과 테니스의 참여 간 탁구와 족구보

다 환경적인 제약요소와 이에 따른 참여 학생들의 심리, 참여 빈도 등을 고려하

여, 참여 종목에 대한 환경적인 요소에 차이를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네트형 스포츠 참여 종목 간에 따른 인성 발달의 차이 결과는 인성 발달

의 하위요인인 적극성과 주도성은 테니스 집단과 배드민턴, 탁구, 족구 집단 간

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으며, 충동성은 배드민턴 집단과 탁구, 족구 집단 간에 두

드러진 차이가 있고, 테니스 집단과 탁구, 족구 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성은 테니스 집단과 탁구, 족구 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는 한덕규(2014), 이재형(2016)의 

연구결과와 상반되고, 추후에 각 종목, 환경, 참여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

동 참여정도에 차이를 연구 할 필요가 있다.

2. 중학생들의 네트형 경쟁 스포츠 활동이 스포츠맨십, 

   인성 발달 간의 인과관계

가. 중학생들의 네트형 경쟁 스포츠 활동이 스포츠맨십 및 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맨십의 하위요인 중 판정존중을 긍정적으로 인지할수록 적극성에 긍정

적인 방향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동성에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팀정신을 긍정적으로 인지할수록 충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극성, 주도성, 관계성에 부정적인 인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인정을 긍정적으로 인지할수록 주도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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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동성에 부정적인 인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승부집착을 긍정적으로 인지할수록 주도성에 긍

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동성에 부정적인 인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네트형 경쟁 스포츠에 참여하는 학생들

의 실력과 개개인의 성격, 학교생활 간 분위기 및 현 시대적 배경이 영향을 미친

다고 생각되며, 네트형 경쟁 활동을 지도하는 지도자 및 현장 선생님들은 기본 

규율에 게임을 진행하기보다, 모두가 지나친 경쟁위주 활동보다 약간의 변형게임

으로 흥미를 느끼며 부담없이 접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여 도입하는 것도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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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네트형 경쟁 스포츠 활동이 스포츠맨십 및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 대상은 2018년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6개교 중학교에서 네트형 

경쟁 스포츠에 참석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자기 평가 기입법

(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총 432명을 표본 추출하였다. 회수

된 설문지 중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자료 32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00명의 설문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5.0 

Window version을 이용하였다. 배경변인에 따른 스포츠맨십 및 인성발달의 차

이는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또 네트형 경쟁 스포츠 활동을 통한 중학생의 

스포츠맨십이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 변인에 따른 스포츠맨십 및 인성발달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스포츠맨십 및 

인성발달은 차이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네트형 경쟁 스포츠 활동을 통한 중학생의 스포츠맨십이 인성발달에 미

치는 영향은 스포츠맨십의 하위요인 중 판정존중을 높게 인지할수록 적극성에 

정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동성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팀정신을 높게 인지할수록, 충동성에 정적(+)으로 영

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극성, 주도성, 관계성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인정을 높게 인지할수록 주도성, 관계성에 정적

(+)으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동성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승부집착을 높게 인지할수록 주도성에 정적(+)으로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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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동성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네트형 경쟁 스포츠 활동을 통한 중학생들의 스포츠맨십이 인성발달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 언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와 관련하여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점 및 과

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 소재 6개교 소속인 네트형 스포츠 참

여 중학생을 대상자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대상의 범위를 좀 더 확대

및 다양한 네트형 스포츠 종목으로 하여 계속적인 연구와 지역 간의 비교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네트형 스포츠를 체육수업 및 방과후 등 정규교과시간을 

통해 진행하는 중학교 참여 학생들로 대상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전체 중학교 재

학 중학생들로 적용할 수 없으며,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정규

교과시간 외 시간을 활용한 참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조사도구로 사용함으로 수집 자료의 명확한 해

석과 통계에 유리하지만 중학생의 네트형 경쟁 스포츠 참여에 따른 스포츠맨십

이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향후 질적 연구방법 

중 현장참여관찰 및 심층면담 등을 이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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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의 네트형 경쟁 스포츠 활동이 스포츠맨십 및 

인성발달 대한 질문지

2018년 5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

연구자: 박 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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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해당하는 곳에 “ ü ”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 항목 중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다음 항목 중 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 다음 항목 중 귀하께서 참여하는 네트형 스포츠는?

  ① 배드민턴  ② 탁구  ③ 테니스 

   ④ 족구  ⑤ 기타(종목:           )

4. 다음 항목 중 학생의 학업성적은 현재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하위권(평균60점 미만)    ② 중위권(평균60~80점 미만) 

   ③ 상위권(평균 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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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문항들은 스포츠맨십에 관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 중 자세히 읽으시고 해당 항목에 “ ○ 또는 ü ”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문 항 내 용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나는 심판 판정에 무조건 복종한다. ➀ ➁ ③ ④ ➄

2 나는 심판 판정에 항의하지 않는다. ➀ ➁ ③ ④ ➄

3 나는 판정오류 시에도 심판 의견을 존중한다. ➀ ➁ ③ ④ ➄

4 나는 매 게임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갖지 않는다. ➀ ➁ ③ ④ ➄

5 나는 매 게임 결과에 승복한다. ➀ ➁ ③ ④ ➄

6 나는 나 자신보다 팀을 중요시한다. ➀ ➁ ③ ④ ➄

7 나는 팀웍을 위해 동료들과 협동한다. ➀ ➁ ③ ④ ➄

8 나는 우리 팀을 위해 내 몸을 희생한다. ➀ ➁ ③ ④ ➄

9 나는 게임을 할 때 정중히 인사한다. ➀ ➁ ③ ④ ➄

10 나는 게임 중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한다. ➀ ➁ ③ ④ ➄

11 나는 내 자신에 결과를 인정한다. ➀ ➁ ③ ④ ➄

12 나는 잘못할 경우 먼저 사과한다. ➀ ➁ ③ ④ ➄

13 나는 내 자신에 실수에 대해 인정한다. ➀ ➁ ③ ④ ➄

14 나는 이기기 위해 몰래 반칙한다. ➀ ➁ ③ ④ ➄

15 나는 상대편 선수의 부상을 이용한다. ➀ ➁ ③ ④ ➄

16
나는 연습이나 게임 중 코치 지시를 따르지 않

거나 비난한다.
➀ ➁ ③ ④ ➄

Ⅱ. 스포츠맨십 (1 ~ 16 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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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문항들은 인성에 관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 중 자세히 읽어 보시고 해당 항목에 “ ○ 또는 ü ”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문 항 내 용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무엇이든지 남보다 빨리 해야 속이 시원하다. ➀ ➁ ③ ④ ➄

2 몸이 아파도 가만히 누워 있지를 못한다. ➀ ➁ ③ ④ ➄

3 갖고 싶은 것을 보면 안 갖고는 못 참는다. ➀ ➁ ③ ④ ➄

4 놀이를 할 때 대장으로 뽑히는 때가 많다. ➀ ➁ ③ ④ ➄

5 싸움하는 애들을 잘 말려준다. ➀ ➁ ③ ④ ➄

6 무슨 일이든지 내가 앞장서야 잘 될 것 같다. ➀ ➁ ③ ④ ➄

7 내 주장이나 의견을 잘 내세운다. ➀ ➁ ③ ④ ➄

8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말을 막 해버리고 나중에 

뉘우친다.
➀ ➁ ③ ④ ➄

9 조금만 배가 고파도 참지 못한다. ➀ ➁ ③ ④ ➄

10 내기를 하는 놀이여야만 신이 난다. ➀ ➁ ③ ④ ➄

11 새로운 친구를 쉽게 사귄다. ➀ ➁ ③ ④ ➄

12 친한 친구가 많은 편이다. ➀ ➁ ③ ④ ➄

13
마음속의 생각을 발표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
➀ ➁ ③ ④ ➄

Ⅲ. 인성 (1 ~ 13 번 문항)

질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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