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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the coaching ability of leaders who are 

perceived by excellent athletes in track and field 

hurdles

                        Jung Hye Lim

                        Advisor : Prof. Kim, hyoun woo Ph.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oaching ability of leaders who are 

perceived by excellent athletes in track and field hurdles. In this study, 

four excellent players with more than 10 years of athletic career, more 

than 5 years of national experience, more than 3 years of national 

competitions, and more than 25 years of experience in international 

competitions, As a researcher, I selected one excellent leader who has 

experience of teaching for more than five years.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August 2018 to March 2019 for a 

total of 8 months in the literatur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The 

collected data were categorized by open coding and deep coding.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one of the coaching factors perceived by superior hurdlers is 

guidance authority. The subcategories of guidance authority consisted of 

involvement, acceptance, and compromise. Among the factors of coaching, 

instruction authority is the basic factor. In this study, among the coaching 



- v -

factors that leaders should have, involvement, acceptance of demands, and 

compromise are the basic factor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instruction.

  Second, one of the coaching factors perceived by excellent hurdlers is 

responsibility. Subcategories of responsibility consisted of intimacy, 

recognition, and consciousness. Players are affected by the responsible 

behavior of the leader.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leader interacts 

smoothly with the athletes and this interaction affects the performance.

  Third, one of the coaching factors perceived by the excellent hurdlers is 

the leader nature. The subcategories of leader character consisted of 

respect, consideration, and prominence. Leaders should respect and respect 

the athlete as a personality, not a subject of guidance, and should show 

greatness, not timidity.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leader 

should have the correct leader character and instruct the player.

  Fourth, one of the coaching factors perceived by the excellent hurdlers is 

the map method. Subcategories of instructional method consisted of 

observation, motivation, interest, and change. The performance of the 

athletes varies according to the way the leader is taught.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leadership style of this leader is an essential factor 

for the winners and losers of the athletes, which has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map.

  Fifth, one of the coaching factors perceived by excellent hurdlers is the 

ability to deal with situations. Subcategories of coping ability consisted of 

coolness, injury management, and expression. The leadership area of   the 

leader is extensive. One of them was able to confirm that the leader had 

to prepare for a situation that was difficult to predict.



- 1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과거 우리나라는 86서울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의 성공적인 유치와 더불어 최근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2019광주세계수

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함은 물론 다양한 국제대회에서의 선전과 함께 스포츠강국

이라는 명칭을 얻었다. 특히 축구의 손흥민과 테니스의 정현 그리고 골프의 박

성현 등과 같은 대형 스포츠스타들의 탄생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고 미

래의 꿈나무들에게는 동기를 유발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육상에서만큼

은 스포츠강국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만큼 성과가 없었다.

  한때 마라톤 종목에서는 황영조와 이봉주가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

승을 차지하며 마라톤 종목에서의 강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Top50위에도 들지 

못하는 등 그 부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단거리 종목에서는 장재근 

이후로 선수들의 기량과 기록이 향상되기 보다는 오히려 퇴보하던 중, 최근 김

국영과 박태건의 한국신기록 수립과 함께 2018 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여

자 100m 허들종목에서의 금메달획득은 최근 침체되어있는 한국육상에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일본과 중국은 과거 흑인들의 전유물이라 여

기던 단거리 종목에서의 격차를 줄이는가 싶더니 최근 수빙티안이 동양인최초

로 100m에서 10초벽을 허물었으며, 2000년부터는 110m허들종목의 류시앙이

라는 걸출한 선수를 탄생시켰다. 류시앙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110m허들

에서 금메달 획득을 시작으로 2012런던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하기 전까지 10

여년 동안 세계선수권대회는 물론, 올림픽과 IAAF 그랑프리 등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 행진을 이어갔으며, 동양인 최초로 단거리종목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는 

등 황색탄환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세계 육상계에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하

지만 그에 반해 한국육상의 허들종목은 박태경이 2002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동메달에 이어 2010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하였고, 이연

경은 2010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00m 허들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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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김병준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아시

아권에서는 허들 종목에 대한 강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중국과 일본은 물론 

세계육상 강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 하였다. 그러던 중 2018 팔렘방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여자 100m 허들에서 금메달 획득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제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으

로 사료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한국 육상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육상의 불모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단거리 종목에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한국선수들

이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선전하였으나 현재는 부진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자

연스럽게 그 배경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해석이 오고가고 있다. 

일부 연구자와 언론에서는 육상 영재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시스템 

부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코치의 과거 경험에 의한 임의적인 훈련, 영재 육

성을 위한 과학적 토대와 제도적 장치의 미흡, 육상종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훈련체계 등으로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김경운, 김남수, 박일혁, 

2009). 

  세계육상은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허들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선수들의 

훈련 만족도와 경기력향상을 위한 코칭기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육상도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외국인 지도자 영입과 해

외 전지훈련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훈련 외적으로는 지

도자 해외연수와 외국의 유명지도자를 초청하여 한국지도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단축과 한국육상 발전

에 도모하고 있다.

  누구나 하루아침에 뛰어난 경기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력은 일시

적이고 단순한 차원이 아니며,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노력해야만 꾀할 수 있다

(송지훈, 2010). 다시 말해, 단기간의 훈련을 통해 경기력이 향상 될 수 없으

며, 장기간의 훈련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우수한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과

정 속에는 지도자가 존재한다. 여기서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지

도자를 만나 어떠한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 선수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운동선수로서의 길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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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창섭, 이정흔, 남상우, 여정권, 2008). 

  육상 허들경기에서 코칭역량이란 선수 개인이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확한 동작과 다양한 기술을 지도하는 종합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단시

간에 승패가 결정되는 단거리 경기는 신체적, 환경적(날씨, 장비 등) 요인과 심

리적 요인들이 경기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도자는 기본적으

로 해당 종목의 지식과 전문성은 물론 심리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을 갖추어야 

한다.

  지도자는 선수의 경기력을 최대한 향상시켜 줄 수 있고, 반복적인 훈련에 선

수들이 의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잘 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렇다면 우리나라 우수 육상 허들선수들이 생각하는 지도자들의 코칭역량은 무

엇인가? 또한, 우수 육상 허들선수들은 본인들이 어떤 코칭에 의해 훈련을 받

았기 때문에 우수 육상허들선수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고민이 본 연구의 본

질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육상 외의 다른 종목에서도 우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지도방식 등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해 왔고, 다른 종목에

서도 지도방법이나 지도자와 선수간의 신뢰 등과 같은 유형의 많은 연구들(손

준호, 2007; 오교문, 2003; 임효성, 2013)을 발표하면서 지도능력에 대한 탐구

를 실시해 왔다. 

  육상경기와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연구들(강태석, 유덕수, 정성현, 2016; 구봉

진, 김주호, 2010; 유영설, 이정흔, 문은지, 2014; 윤찬수, 김현식, 2015; 이정

흔, 신의수, 2016; 전덕형, 이정은, 김현미, 2013)이 발표됐다. 하지만 국내 육

상 경기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육상 허들선수들의 동작에 관한 분석이나 

선수들의 심리요인 그리고 지도자와 선수의 신뢰관계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

구가 진행되어 왔을 뿐, 우수 육상 허들선수들의 현장목소리를 청취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선수와 지도자는 승리를 갈망한다. 전문체육에서의 승리는 동서양을 막론하

고 탁월한 스포츠 수행능력으로 얻어지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수의 뛰

어남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탁월한 지도능력 및 자질까지 평가받는 잣대로 간주

된다(김진희, 2011). 우리는 주요대회가 끝난 후 선수의 경기력과 지도자의 지

도력에 대해 언급하며 선수의 경기력이 ‘좋다’, ‘나쁘다’ 혹은 지도자의 지도력

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며 선수의 경기력과 지도자의 경기력의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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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해왔다. 그러나 지도자가 지도를 잘 하기 위해 갖추고 있어야 하는 지도력은 

선수의 경기력 그늘에 가려 다소 소외 받고 있다. 현장에서의 지도력은 익숙하

지만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지도력을 다룬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비록 이 연

구가 육상 허들종목에 국한되어 이루어 졌으나, 동일 종목을 포함한 다양한 종

목에서도 여러 지도력을 탐색하여 지도력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해를 돕고, 이

를 토대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방법과 현장에서 지도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수 육상 허들선수들이 생각하고 있는 코칭역량은 무엇

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

해 대한민국 육상 허들지도자들의 코칭역량 강화 및 지도관점의 변화로 인해 

유능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초자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육상 종목 중 허들 종목의 우수선수들이 지각하고 있는 지

도자들의 코칭역량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하여 봄으로써 보다 현장 지도자들

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허들 지도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

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선수들이 지각하는 육상 허들 지도자들의 코칭역량은 무엇인가?

둘째, 지도자들의 경험이나 경력 등에 따라 코칭역량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셋째, 지도자들의 선수경험에 따라 코칭역량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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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우수 육상 허들 선수들이 지각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코칭역량에 

대해 고찰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현 국가대표 허들선수 및 우수선수출신의 지도자들로 

연구 참여자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질적 

연구방법의 특성상 다수를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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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코칭(coaching)과 코치(coach)

  가. 코칭과 코치의 개념 정의

  

  코칭의 개념은 학자마다 바라보는 기본 철학이 다르고, 활동 분야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코칭’의 어원은 헝가리의 Kocs라는 마을에서 처음 개발된 마차

에서 유래되었다(Stern,2004). 마차는 고객이 현재 있는 시점에서 그들이 원하

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 쓰였는데, 집체 교육(training)의 

어원인 기차(train)와 달리 코치는 고객에게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보다 안전하고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구라는 의미에서 코칭의 

특성을 잘 반해주고 있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코칭은 1980년 초반 미국의 tho 

mas J. Leonard라는 재무 플래너로부터 시작되었다(김현수, 유동수, 한상진, 

2008). 현대 코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는 80년대 플래너로 일하면서 고객

들의 재무 관리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관한 고민사항 및 노후 대책에 이르기

까지 폭넓은 대화를 나누며 고객이 무엇을 선택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고 때론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도 하였다. 한 고객이 래너

드와 자신의 관계를 운동선수와 코치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래너드의 활동을 코

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후, 그는 코칭 전문 교육 기관인 코치유(Coach 

U) 와 1994년 국제코칭연맹(ICF)을 설립하였다. ICF(2008)의 정의에 따르면 

코칭이란 일정 기준을 갖춘 코치와 고객 간의 전문적인 파트너십으로서 코치는 

고객의 개인적 그리고 직업적 잠재력을 최대화시켜 그들이 성과와 삶의질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기존의 코칭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다

양하지만,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코칭은 피드백, 동기부여, 지원 등 다양한 기법을 가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Heslin, Vandewalle, Larham(2006)는 코칭은 수행을 향상시키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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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확한 수행 기대, 수행 결과와 관련된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그들 

가능성을 깨닫도록 하며, 그것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Max(2006) 에 따르면 코칭은 다른 사람들의 업무수행과 학습능력 향상을 목

표로 피드백, 제공, 동기부여, 효과적 질문 유도 등 여러 가지 테크닉을 포함하

여 고객을 돕는데 기초를 두는 것이다.

  둘째, 조직 장면에서 바로 본 코칭은 구성원들의 직무 수행 향상을 도와주는 

것이다. Ellinger와 Keller(2003)는 코칭을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고 가치를 부

여하고 실질인 경영을 통하여 높은 수행 작업 환경의 개발을 강조하는 조직인 

현상이라고 정의하다. Focus(2001)는 코칭은 전통적으로 수행이 낮은 사람들

을 개선시켜 주고, 조직 내 수행과 더불어 개인인 효과성과 관련하여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한바 있다. 2006년 미국 항공 우주국(NASA :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에서 발행한 코칭 가이드북에 따르면 

코칭은 개인의 수행이나 임무 결과를 향상시키기 해 조직적 혹은 개인적인 목

표에 초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코칭을 하나의 과정(process)으로 정의한 연구자들도 있다. 

Stowell(1986)은 코칭이란 리더가 토의나 대화로 개입 또는 중재하는 것으로 

구체인 기능이나 행동을 포함하여, 방향을 제시(direction)해주고 성과 향상을 

위해 개발(development)을 도와주고, 수행한 것을 평가(accountability) 및 피

드백 해주며, 고객과 지속인 관계(relationship)를 갖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

의하였다. Fournies(1978)는 코칭을 문제가 많은 직무 과제를 개선시키기 위

한 하나의 과정으로 정의하였고, Burdett(1998)는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

를 내도록 하기위한 권한위임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또한 

Redshaw(2000)는 학습자(l earner)에게 안내(guidance), 격려

(encouragement)그리고 지원(support)을 해주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넷째, 코칭은 기본으로 일대 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 연구자들

도 있다. Garman, Whiston, Zlatoper(2002)는 코칭이란 조직과의 연계가 없는 

외부인의 조직의 맥락에서 내담자의 수행에 대한 일대일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Hall, Otazo, Hollenbeck(1999)는 실용적이고 목표에 

초점이 맞춰진 개인적이 일대일 학습의 형태로 정의 하였고, Nigro(2006)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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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목표 및 특성

코칭

(coaching)

ㆍ개인의 삶이나 직무의 성공에 을 두고 고객이 그들의 삶에서 추구 하고자 하

는 목표나 얻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ㆍ고객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한다. “당신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

코치와 고객의 일대일 관계로 문제점을 지닌 개인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문제

점을 통해 육성과 동시에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그 외에

도 국내 연구에서는 오인경(2003)이 코칭을 학습성과 향상을 목표로 코칭 과

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동기유발하고, 고객의 심신(心神)을 가장 가까운 위

치에서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선희(2007)는 리더쉽 코칭을 통해 

코칭이란 일대일 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코치가 다양한 전문적인 방법을 이

용하여 조직 리더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직무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김현

수(2007)에 의하면 코칭은 개인이나 조직의 ‘현재성과수준’과 ‘목표성과수준’의 

차이를 줄이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희경(2007)은 임원코칭에 초점을 

두고 코칭을 임원 및 핵심 인재의 역량을 개발하여 조직의 중 · 장기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실제적이고 개별적인 과정 중심의 성장 프로그램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상 살펴본 연구자별 코칭에 대한 정의를 통합하여 정리해 보면, 코칭은 다

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고객이 스스로 그들의 잠재력 및 직무수행을 최대화시키

기 위해 코치와 고객과의 일대일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 코칭과 유사개념과의 차별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코칭을 정의하고 있어서 종종 

유사한 영역들과 혼동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구체인 유사 개념으로는 멘토링( 

mentoring), 컨설팅(consulting), 카운슬링(counseling)등이 있다. 각 영역별 대

표인 특징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코칭과 유사 개념과의 구별되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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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점이 무엇인가요?”

스포츠 코칭 

(sport_coaching)

ㆍ선수들의 부족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행동에 초점을 두고 코치의 경험과 지식

을 기초로 전문적인 가이드나 직접적인 행동을 선수들에게 지시한다. 

ㆍ시합에서 이기기위 하여 선수에게 필요한 행동이나 자세를 지시한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 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멘토링

(mentoring)

ㆍ멘토(mentor)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지식,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는 것으

로 자신이 과거에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방식을 멘티(mentee)가 습득할 수 있도

록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말한다. 

ㆍ멘토의 경험을 통해 방법을 제공한다. “나의 경험에 비춰 봤을 때 ~ 방식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consulting)

ㆍ컨설턴트(consultant)가 전문적인 조언을 주는 것으로 고객에게 기술적인 전

문성을 획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명확한 ‘답’ 을 제시해 준다.

ㆍ분석 및 진단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문제의 현상을 분석하고 진단한 결과, ~방식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카운슬링 

(counseling)

ㆍ카운슬러(couonselor)가 고객이 지닌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과거 

경험했던 것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할 수 있도록 조언 해주거나 돕는데 있다. 분석 및 진단을 통해 해결책을 제

시해준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했던 방식~을 멈춰야 합니다.”

출처 :NASA business coaching handbook(2006)

   (1) 스포츠 코칭(Sport Coaching)

스포츠 코칭은 경기에서 우수한 기록과 성적을 위한 작업이라고 대부분의 연

구자들은 정의하고 있다. 구해모(2001)는 스포츠 코칭을 시합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선수들을 발굴, 선발, 훈련시켜 승리를 위해 팀을 이끄는 총체

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지혜(2004)는 훈련과 시합상황에서 필

요한 공격과 수비시스템, 전술 및 전략수립, 개인과 팀의 기술분석에 관련된 지

식을 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모든 행동을 의미하며, 김명철(2006)은 선

수들에게 지돌활동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격형성에 관여하고, 직접적으로는 선수

들의 운동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코칭과 스포츠 코칭

은 고객과 선수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 도움을 주는 행위로 ‘목표지향적’이라는 

면에서 비슷하지만 일반적인 코칭은 상대방과의 경쟁이나 경기의 승패를 중요시 

하지 않는다. 즉 코칭은 고객의 기술과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오직 목표가 있고 

스포츠 코칭은 승-승 패러다임에 기반하며, 또한 코칭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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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라면 스포츠 코칭은 대부분 정해진 운동 행동이나 답을 가지고 있다(한

국코치협회, 2006).

(2) 멘토링(Mentoring)

Wild(1999)에 따르면 코칭은 구체적인 스킬 또는 과업 수행 능력 향상 및 성

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만 멘토링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 사기 또는 소수자 문

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 조직의 궁극적인 변혁을 위해 유용하다고 하였

다. 또한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에 있어서 수직적이며, 상호작용의 인격적 

개입이 더 깊이 일어나지만 코칭은 수평적 파트너십이며, 깊숙한 개입이 필요가 

없으며(한국코치협회, 2006), 특정한 선임관리자가 제자관계를 맺은 부하직원에

게 업무를 지원하고, 정서적인 격려를 제공하며, 최고 의사결정자를 소개해주는 

동의도움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Northouse, 2000). 오인경(2003)에 의

하면, 멘토는 전문적이고도 구체적인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도움을 주는 내용 

전문가(contents expert)이고, 반면에 코칭은 학습이 일어나서 성과를 향상시키

도록 하는 프로세스로 구체적인 스킬에 초점이 맞춰진 훈련이 아니라면, 전문 지

식이 없어도 무방하다.

  이와 같은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멘토링이란 수직적인 관계로 멘티 혹은 부하

직원에게 성공적인 수행이나 정서적 격려 등을 제공하기 위해 멘토의 ‘경험’에 

비추어 도움을 제공하거나 훈련하는 것으로 코칭에서 고객 혹은 부하직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나 코치의 ‘경험’이나 판단이 개입되지 않고 수평적

인 관계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지닌다.

  (3)컨설팅(Consulting)

  Steele(1975)은 컨설팅을 과제의 내용, 프로세서, 구조에 관한 책임을 맡고서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과제 수행에 대한 실제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컨설턴트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Greiner와 

Metzger(1983)의 특별한 훈련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고객의 문제들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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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도와주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안을 고객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한국코치회(2006)에서는 컨설팅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코칭

은 그 해결책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추후 그 해결책을 스스로 재생산할 수 있

도록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그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으로 컨

설팅이 무엇(What)에 집중하는 반면, 코칭은 누구(Who)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컨설팅은 전문적인 컨설턴트가 특정 문제점이나 현상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나 컨설턴트의 능

력에 달성과는 큰 차이가 나기도 한다(김현수, 유동수, 한상진, 200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컨설팅은 고객의 문제를 추구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분석 진단을 통해 고객에게 전문적으로 어드바이스  

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질문’을 통하여 고객이 ‘스스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

아내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코칭과는 다른 개념이다.

   (4)카운슬링(Counselling)

Rogers(1951)는 상담을 치료자와의 안전한 관계에서 자아의 구조가 이완되어 

과거에 부정했던 경험을 자각해서 새로운 자아로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정의 내

렸다. 또한, NASA Business Coaching Handbook(2006)에 따르면 카운슬링은 

전문 카운슬러나 심리치료자가 고객이 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험

을 해결하기 하여 지원해주는 것으로 과거 혹은 현재의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해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

만 코치는 과거 혹은 현재의 고객이 당면한 문제점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며, 개인적/직업적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카운슬링이 과

거 지향적인 면이 있는 반면, 코칭은 철저히 미래 지향적인 특성을 지닌다(한국

코치회, 2006). 구체적으로, 카운슬링의 특징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담이나 심리치료 전문가를 찾아와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반면에, 코칭은 고객의 현재시점에서 미래의 관심을 가지고 심리적인 

측면보다는 고객의 잠재성이나 행동의 변화를 지원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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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칭의 유형

코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 반한 전문분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

고 있으며, 실제로 코칭의 영역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0여개의 분야(예: 

비즈니스 코칭 영역 – 리더십 코칭, 이사회 코칭, 매니지먼트 코칭, 문화/페러다

임 변환 코칭 등)가 있을 정도로 상황에 따라 더욱 다양하게 나타난다(한국코칭

센터, 2006).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코칭을 받는 대상이나 분야에 따라 크게 비

즈니스 코칭과 개인(Personal) 코칭으로 분류할 수 있다(한국코치회, 2006; 김

현수, 유동수, 한상진, 2008). 비즈니스 코칭은 기업이나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

으로 하는 코칭으로 주로 크고 작은 비즈니스 이슈에 대해 다루며, 개인 코칭은 

개인의 다양한 관심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라이프 코칭, 부모 코칭

과 같은 세부 분야가 있다. 하지만 한 개인의 삶에는 비즈니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련 코칭이 곧 라이프 코칭이 될 수 있고, 개인이 조직 내 커

리어를 개발하고자 할 때 라이프 코칭이 비즈니스 코칭이 될 수도 있다. 즉 앞서 

코칭개념 정의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분야들의 코칭은 고객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잠재성이나 삶의 질, 수행 과정 등이 향상되도록 지원한다는 공통적인 의미

를 지니고 있지만 명확하게 그 분야를 분류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가. 비즈니스 코칭(Businesscoaching)

비즈니스 코칭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비즈니스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으로 

목표 관리, 동기부여, 문제 해결, 조직 문화, 리더십 등에 이르기 까지 수없이 많

은 이슈가 존재한다(김현수, 유동수, 한상진, 2008). 특히, 개개인에게 숨겨진 잠

재능력을 개발하여 조직 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 조직경영, 대외 이미지관리, 연설능력 등의 이슈들을 다룬 코

칭 활동을 일컫는다(한국라이프코치회, 2005). 최근 경영 관련 서적들을 보면 

기업의 CEO나 경진들이 전문가의 코치를 받아 변화를 이끌어 내는 사례들을 흔

히 접할 수 있듯이 실제로 임원 코칭이나 리더십 코칭과 같은 분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Hall, Otazo, 및 Hollenbeck(1999)는 임원코칭이란 수행을 향상시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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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원의 행동을 개발하거나,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경력을 향상시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교정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목표 중심적인 일대일 학습

이라고 정의하였다. Douglas와 Morley(2001)의 경우, 임원 코칭을 보다 좁은 

의미로 구체이고 상호간(코치-고객) 동의한 수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간 

발생하는 관계로서 정의 내렸다. 또한 Leimon, Moscovici, McMahon(2006)는 

리더십 개발과 전문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두 명의 다른 전문가(코치-CEO 혹

은 경영자)가 파트너십을 이루어 조직 내부 혹은 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의 정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즈니스 코칭은 외부의 전문코치들이 코

칭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internal) 코칭으로 분류된다(한국코치회, 2006). 최

근에는 외부 코치나 내부 코치 외에 상사(supervisory) 코칭을 하는 경우도 있

다. 

상사 코칭은 조직의 매니저나 관리자 혹은 리더들이 일정의 코칭 교육을 받은 

후 종업원들에게 코칭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Ellinger와 Keller(2003)는 

상사코칭행동이 종업원의 직무 만족과 직무 수행에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조직 내 코치로서 상사는 종업원의 학습과 개발을 촉진 및 

격려하고 코칭활동을 하며(Feldman & Moore, 2001),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코

치들은 권위나 통제를 자제하고 코치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이행할 때 종업원의 

수행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Hotck, 2000).

  외부코치와 내부코치는 몇 가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각 분야별 대표적인 특

성을 <표 2>에 제시하고 있다. Halll, Otazo, &  Hollenbeck(1999)에 의하면 

내부코치는 외부코치에 비해 조직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나 내부 용어에 

익숙해 있으며 코칭 대상의 문제점이나 바라는 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외부코치는 소속조직에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고 비밀보

장을 잘할 것이라고 인식되는 장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성이 높고 다양한 조직에

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NASA Business Coaching Handbook(2006)에서는 내

부코치를 선발할 때 반드시 코치협회에서 인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코치에게 자

격이 주어지며 종업원의 환경적, 정책적, 교육적 비즈니즈를 이해하기 위해 회사 

생활 경험이 있고 360도 피드백이나 일반적인 피드백을 통해 종업원의 문제를 

진단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코칭 효과성을 측정및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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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코칭

(External Coaching)

내부 코칭

(Internal Coaching)

장점

· 익명성, 비밀보장

· 상대적으로 보다 객관적임

· 다양한 비즈니스 경험을 지님

· 조직의 문화나 환경에 대한

이해도

· 접근이 쉬움

· 조직 자원 이용이 용이함.

단점

· 조직 ․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이 낮

음

· 비싼 코칭료

· 비밀보장

· 전문성

고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외부 코치의 경우 회

사 밖에서 자격을 갖추거나 교육을 받은 코치를 고용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격

이 없어도 코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도 한다. 

표 2. 외부 코칭과 내부 코칭의 특징

출처 :이선희(2007) ; Hall, D, T., Otazo, K, L., & Hollenbeck, G, P.(1999)

(2) 라이프 코칭(Life Coaching)

Senior(2007)에 의하면 라이프 코칭은 다른 코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알려

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출현이 불명확

할 뿐만 아니라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전문적인 유사개념들

을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라이프 코칭에 대한 몇몇 연구자들의 정의는 

공통적으로 고객의 삶이나 인생 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과정이며, 구체적으로 

Grant와 Palmer(2002)는 심리학적인 접근이나 성인 학습에 따라 개인의 삶의질

(well-being)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Kirby(2005)는 UK 

시의회에서 라이프 코칭의 영향력에 대해 개괄하면서 라이프 코칭으로 인해 시

의원들의 일반적인 경력과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eimon, Moscovici, 및 McMahon(2006)는 비즈니스 코칭과 

라이프 코칭을 비교하면서 비즈니스 코칭이 두 명의 전문가들 간의 동등한 파트

너십이라면 라이프 코칭은 고객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도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코치가 조직에서 원하는 직무 목표나 수행 기준에 

따라 개인의 성장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와는 달리 오로지 개인

의 원하는 경력 목표나 커리어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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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라이프 코칭을 자신의 잠재능령을 최대로 발휘하며,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 등 인생전반에 있어 만나는 크고 작은 장애물을 해

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한국라이프코치협

회,2005). 또한 김현수(2007)는 은퇴, 이혼, 노후설계, 대인관계 등 인생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활동으로 정의내린바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을 살펴보았을 때 라이

프 코칭은 비즈니스 코칭과 완전히 구분 짓기에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

으며, 실제로 ‘원더풀 라이프 코칭’과 같은 몇몇 코칭 회사들은 코칭 자체를 라

이프 코칭으로 간주하여 비즈니스 코칭을 라이프 코칭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지

금까지 제시된 정의를 요약하면, 라이프 코칭은 고객이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함으

로써 삶의 충만함을 느끼기 위하여 활력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3) 청소년 코칭

국내·외를 막론하고 청소년 혹은 학습 코칭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라이프 

코칭보다도 미흡한 실정이어서 명확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국내

에서는 ‘한국청소년코칭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모칭전문 회사에서 청소년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의 도입이 증가하면서 청소년 및 학습 분야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한국코칭센터와 같은 전문 코칭기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일대일 코칭을 실시하는데, 청소년들이 미래 리더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그들

이 스스로 자신을 탐색하여 적성과 진로를 찾고 강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목표

를 세워 성취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 청소년 코칭을 개념화 하였다. 황경

수(2006)는 한국코칭센터의 청소년 코칭 프로그램과 박태수(2003)의 자기실현

을 위한 의식확대 프로그램 개발 자료를 근거로 대학생의 자기성장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면서 대학생들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대학생활 자

체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뿐만 아

니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고 직업에 대한 시각을 정립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포함하여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졸업 후의 생활에 대해 설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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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래지향적인 코칭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자아실현 분야도 청소년 코칭뿐만 아니라 학습과 관련된 분야도 청소

년 코칭에 포함되어 있다. 이강욱(2008)은 학습 코칭을 학생들이 스스로 해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질문하는데서 시작하여 

학생들의 가능성에 집중하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서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과정으로 정의내린 바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청소년 코칭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개념은 확립되지 

않았지만 현존하는 코칭 회사들의 청소년 코칭 프로그램과 국내 연구자들이 제

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코칭이란 청소년들의 강점 및 잠재성을 스스로 발

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들의 적성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하여 동기를 부여

해주고 긍정적인 기대감을 심어주는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3. 코칭 역량

리더십 교육 기관으로는 세계 최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창조적 리더십 

센터(CCL;CentreforCreativeLeadership)에서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많은 리더들이 인재 양성과 코칭을 통합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코칭을 통해 

리더십 개발을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속한 조직이 그것을 효

과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3%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다(CCL, 

2008). 이것은 최근 들어서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서서히 조직 문화에 코

칭이 통합되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

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앞으로 코칭이 발전할 수 있는 시장이 

무궁무진하며 도전해야할 분야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코칭이 활성화되고 효과적인 코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코치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코칭 역량의 구성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

에 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이를 핵심 인재 관리에 연동시키는 것이 향후 효

과적인 코칭 문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코치의 역량 및 자질에 관한 국내․외 코칭 관련 

연구들을 소개할 것이며, 각 연구별 대표적인 코칭 역량은 <표 3>에 정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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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구목적 코칭 역량 및 행동 특성

∙ Ahern,

G.(2003)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코칭 / 멘토링 역량을

  설계 및 개발.

∙ 심리 평가 및 측정에 관한    지식.

∙ 코칭 혹은 상담 기술과 

  성인학습에 관한 지식.

∙ 직무 동시, 팀 빌딩, 성과     관리, 경

력관리, 조직 개발,    변화 관리, 노사 

관계, 조직

  구조 등에 대한 폭넓은 이    해.

∙ Ennis,s..

Goodman, R

Hodgetts W..

Hunt, J..

Mansfield. R..

Otto, J.. &

Stern, L. (2005)

▸임원 코치와 고객의 경험을 수집

한 자료를 기초로 코칭의 핵심역량

을 3개의 큰 범주(지식, 코칭 기술, 

태도와 능력)로 나누어

총 20개 역량을 도출.

∙ 지식 : 심리학적∙ 조직적 ∙    비즈니

스적 ∙ 코칭 지식

∙ 기술 : 관계형성, 계약하기,

  평가, 계획 수립, 개발과 

  의식전환 촉진, 종결 및 

  장기적인개발을 위한 수행

∙ 태도 : 자신감, 개방성,        성실성, 

긍정적 에너지,       주장선, 대인민감

성, 목표     지향성, 파트너 십 및      

   영향력, 지속적인 학습 및     개발

∙ Leedham, M.

(2005)

▸사계연구를 통해서 기업

구매 담당자들이 외부비즈니스 코치

들을 선택하고 그들의 효과성을 어

떻게 측정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음.

∙ 외부 코치 선발요소 : 코칭

경험, 융통성, 결과지향성,

개인적/코치로서의 전문성

비용효과성(cost_effectiveness)

∙ 코칭 성공 평가 요인:

비즈니스 수행기여도, 전문성,

코칭 과정 충실도, 고객

만족도, 변화에 대한 민감성

(responsiveness to change)

∙ Longenecker,

C. O.. &  Neuvert, 

M.J(2005)

▸부하직원이 코치로써 상사에게 바

라는 행동을 제시.

∙ 부하직원이 필요로 하고

기대하는 수행 결과에 대해

명확히 해준다.

∙ 솔직하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 부하직원들이 성취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알고 있다.

∙ 부하직원의 장∙단점을 파악한다.

∙ 전문가적인 조언을 제공해

준다.

∙ 상호이익과 신뢰를 기초로

관계를 발전시킨다.

∙ 부하직원의 주변 환경이나

표 3. 연구자별 코칭 역량 및 행동 특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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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상황을 이해한다.

∙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 우선순위 설정 및 그들의

목표를 관리한다.

∙ 부하직원의 실제 수행 증진에 관한 책

임을 진다.

∙ Heslin, P, A..

Vandewalle, D.,

&

Larham G.

P.(2006)

▸매니저의 암묵이론이 종업원 코칭 

정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살

펴봄.

∙ 안내(Guidance).

∙ 촉진(Facilitation)

∙ 감화(Inspiration)

∙오인경(2003
▸외국 기업의 코칭 사례를 비교 분

석하여 코칭 프로세스 제시.

∙ 학습자를 지지한다.

∙ 주제를 명확히 한다.

∙ 계획을 세우게 한다.

∙ 실천 약속을 받는다.

∙ 모니터링과 추속지원을 한다.

∙ 성공을 축하한다.

∙이수호, 한태영

(2008)

▸팀장의 코칭행동과 팀피드백 환경

이 인사평가제도에 대한 공정성 지

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

Heslinetal.(2006의 코칭

행동(안내, 촉진, 감화)척도

10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한 결과

단일 요인으로 나옴.

4. 코치의 행동

  교수(teaching)의 한 가지 형태를 코칭(coaching)이라 한다. 스포츠에서 선수

가 운동에 참가하는데 관련된 지식이나 체력, 기술, 전술 및 전략, 태도, 철학 등

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 코치가 해야 할 총체적인 행위를 코칭이라 한다

(강상조, 안문용, 원영두, 1994; 신동성, 1997). 노영태와 이상봉(2004)은 기능

상으로 경기력의 향상을 위해 코치와 선수의 상호 관계 입장에서 고려되어 구체

적으로 지도하려는 제반지식, 기능 및 방법을 사전에 준비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

결하고 효율적인 반응과 변화를 일으키는 작용을 코칭이라 하였다. 이러한 코칭

은 코칭 행동과 유사한 용어로서 코치의 지도 행동 혹은 리더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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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코치의 역할

  Forsyth(1983)는 ‘코치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그것은 팀에

서 코치의 역할은 팀의 성공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선수들에게 영향을 주고 동

기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 코치는 선수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고 밝혀지고 있다(Snyder,1972). 코치의 일차적인 목표는 선수 개인의 경기 수

행능력을 최대한 향상시켜 주고, 선수가 경기 시에 평소에 발휘 할 수 있었던 경

기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선수 자신의 연습이나 훈

련도 중요하지만, 코치는 선수에게 경기 수행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훈련방법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선수들로 하여금 의욕적인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 가

지 여건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선수는 스스로가 주어진 환경과 상호작용 하

면서 발전해 나가려는 유기체이기에 코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육상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선수의 개별적인 역할과 경기 방법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도 신체적 상태, 훈련 정도, 체력 보강의 정도, 일반적인 생

활양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스포츠에서 코칭(Coaching)이란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는데 있어, 코치가 해야 

할 임무로서 선수에 관한 훈련, 지도, 관리 등 효과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총체적인 행위를 뜻한다. 즉 선수들에 관한 체력, 기술, 지식, 팀 관리 및 선수 

관리 등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으로써 자신이 맡고 있는 팀(team)이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 나간다는 창조적인 정신을 가지고 지도 철학이 뒷받침된 지도 

특성을 가져야할 것이다. 따라서 코치는 선수들에게 올바른 기술과 전술 그리고 

지식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만큼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면서 자신의 판단과 실천

에 소신을 갖고, 과거 경험을 덧붙여 선수들의 기량 향상의 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과 실천을 다해야 한다.

  나. 코치의 행동 평가

  현대인의 생활 속에 스포츠는 자신의 건강, 여가선용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등 

필연적 수단으로 일반인과도 자연스럽게 동화되어가고 있으며, 일반인뿐만 아니



- 20 -

라 엘리트 선수들에게 효과적인 코칭을 위해서는 지식과 경험, 능력 및 기술, 태

도와 철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스포츠에 참가하는 청소년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교육자와 부모들이 코칭행동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

였다. 코칭행동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Smith(1980)는 연습이

나 시합 중에 코치가 보이는 행동을 직접 관찰하여 기록하는 도구인 코칭행동평

가체계 CBAS(Coach Behavior Assessment System)를 개발하였다.

  코칭행동 평가체계는 코칭행동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코치행동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일정한 시간마다 나타나는 코치의 행동을 분석하였다(정청희, 김병준, 

1999). 코치의 효과적인 행동적 접근은 두 가지 목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행동적 접근을 통하여 선수지도에 필수적인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코치들이 일상적인 코칭활동에서 효과적인 행동적 코칭방법과 기술

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공하는데 있다. 코칭에 대한 효과적인 행

동적 접근의 특징은 코치들이 바람직한 선수 행동을 관찰 가능한 용어로 확인하

고, 이를 관찰하여 도표화하며, 행동 수정을 위해서 긍정적인 방법을 채택하는데 

있다. 또한 행동적 접근을 모든 수준의 코치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코칭행

동은 선수들의 수준이나 연령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김귀봉, 손천택, 

1993). 세계 각 국은 스포츠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록갱신을 이루어내

기 위해 선수훈련과 지도에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추구해 나가고 있

다. 코치는 단순히 운동선수를 훈련시키는 것만으로 평가돼서는 안 되며 복잡하

고 전문화된 역할과 임무뿐만 아니라, 직무에 있어서도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재기, 1992).

  코치의 지도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코칭은 선수가 참여하고 있는 운동에 관

한 지식, 전문체력, 기술, 태도를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 코치가 해야 할 일

을 의미한다. 이러한 코칭은 코칭행동과 유사한 용어로서 코치의 지도 행동 혹은 

리더십을 의미하기도 한다(채관석, 1997). 스포츠에서의 코치의 리더십 즉, 코칭

행동은 스포츠 상황 내에서 목표달성을 위하여 코치가 팀 성원에게 행사하는 영

향력 있는 지도행동으로서 정의 할 수 있다(윤익선,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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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칭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개관

  코칭행동에 관한 지식의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

었으며, Tharp와 Gallimore(1976)의 연구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농구코치인 

Wooden의 코칭행동을 부호화하기 위해 사용된 11가지 항목의 관찰 도구를 계

발하여 사용한 결과 지도행동의 75%가 정보전달이고, 강의(50.3%), 긍정적 모

델링(2.8%), 부정적 모델링(1.6%), 칭찬(6.9%), 비난(6.6%), 비언어 보상

(1.2%), 재강의(8.0%), 기타(2.4%)로서 전체지도 행동 중 칭찬이 차지하는 빈

도가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하였다.

  이종호(1998)는 코치의 다차원적 리더십 행동과 성원의 성숙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선수 만족도는 단체종목 선수가 개인종목 선수에 비해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이 경우는 코치의 리더십 행동유형과 집단응집력 관

계에서 코치의 훈련 및 지시행동과 긍정적 보상행동은 응집력을 향상시키고, 전

제적 행동은 응집력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Rotsko(1979)는 연습 시즌 기간에 10명의 농구 코치들을 녹화하여 수집된 결

과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각 변인과 변수에 대한 백분율

은 10개의 상위 상호작용 유형으로 비교되었으며, 효율적인 코치들은 언어적, 비

언어적 칭찬과 수용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는 반면에 효율성이 낮은 코치들은 비

난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즉 효율적인 코치는 질문을 

많이 사용하였고, 비지시적이었으며, 선수들이 분석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그러나 효율성이 낮은 코치들은 많은 강의나 정보제공을 하고 선수들에게 더 

많은 지시를 하였고, 선수들이 예견되는 단순행동을 많이 하도록 하였다. 

Stulmaker(1981)는 동성 팀을 가르치는 남, 여 중학교 농구코치 각각50명의 코

칭행동을 비교해 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 여 코치들

의 일반적인 행동경향은 확장된 정보제공, 확장된 선수들의 응용기능 또는 분석

적 기능, 코치의 설명과 정보제공에 따른 단순하고 예견적인 반응에 이어 코치의 

지시가 따랐으며, 수용과 칭찬의행동이 매우 적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백종수

(2003)는 초, 중, 고 체조코치의 코칭행동 비교분석에서 초등학교 코치가 지도 

범주에서, 중학교 코치가 기타범주에서, 고등학교 코치가 관리범주에서 높은 코

칭행동 비율을 보였으며, 학교급별 간에도 유의한차이가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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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2000)은 중학교 야구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코치의 지도성 

유형은 선수만족과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코치가 훈련과 지시행동과 

사회적 지지행동을 잘할수록 선수만족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이양경(2001)은 

마루운동에서체조코치의 코칭행동 비교분석에서 고등학교 코치는 사후지도

(25.5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코칭행동에 관한 연구에는 자신의 부적합한 코칭행동을 분명하게 확인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또한 객

관적인 자기 평가는 바람직한 코칭행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올바른 

코칭행동을 지각함으로써 보다 쉽게 자기 자신의 코칭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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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목적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질적 연구에서 이용되는 의

도적 표집 방법(purposeful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연구 참여

자 선정을 위하여 선수경력 10년 이상, 국가대표 7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선수 

5명으로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수 육상허들선수의 선정 

기준으로는 10년 이상의 선수경력과 7년 이상의 국가대표 경력과 국내대회 3위 

이상 입상과 해외경기 출전 경험이 있는 선수로 한정하여, 최종적으로 우수선수 

5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구분 A 선수 B 선수 C 선수 D 선수 E선수

성별 남 남 남 남 여

선수

경력
20년 12년 11년 18년 12년

대표

경력
13년 11년 7년 7년 7년

학력
체육학 석사 

재학중
체육학 학사 체육학 학사 체육학 학사 체육학 학사

기타

표 4. 연구참여자(우수선수)

  

  공통적으로 이들은 10년 이상의 선수경력과 7년 이상의 국가대표 경력을 가지

고 있으며, 전국체육대회 금메달은 물론, 한국 신기록 보유 및 국제대회 출전 경

험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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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선수

  초등학교 육상부 지도자의 권유로 육상을 처음 시작하였다. 중학교로 진학 후 

허들 종목을 접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진학 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선수

경력 20년 중 10년이 넘게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며 2003년 유니버시아드 대

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며 동메달을 획득 하였다. 또한 2003년 아시아선수

권대회에서 다시 한 번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며, 은메달을 획득하였으며, 2002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와 2010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한편 기준기록을 통과하여야 출전 가능한 올림픽과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3차

례 출전 하였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과 2009년 베를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1년 대구 세

계육상선수권 대회에 출전하였으며, 그 중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는 국내선수 중 유일하게 A기준 기록을 통과하였다.

A선수는 전국체육대회에서만 12번의 우승을 차지하는 등 한국 신기록을 5차례 

수립하였다. 

  2) B선수

  중학교때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육상을 시작하였다. 고등학교 진학 후 허들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며,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국체육대회에서 고등부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차지하

였다. 또한 대표팀에 선발이 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실업팀에 입단 

후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며, 은메달을 차지했

으며, 또한 2017년 태국오픈그랑프리 대회에서 본인의 한국 신기록을 다시 한 

번 갱신하며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출전권을 획득하였고, 2017 런던 세계육상선

수권대회에 출전하였다.

  3) C선수

  육상을 먼저 시작한 누나를 따라 갔던 것이 계기가 되어 초등학교 3학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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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육상을 접하게 되었다. 일반 중학교로 진학하며 자연스럽게 육상을 그

만 두게 되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육상 선수 출신의 체육선생님의 권유로 다

시 육상을 시작하게 되었다. 대학교에 진학 후 허들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후, 각 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표팀에 선발 되었다. 실업팀에 입단 후 

전국체육대회 2연패 등 각종 국내외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며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의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출전하였다.

  4) D선수

  초등학교 시절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처음 육상을 접하게 되었다. 원래 주 종

목은 400m 였으나, 주 종목의 한계를 느껴 400mh을 병행하게 되었다. 첫 출전

한 400mh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주 종목을 허들로 전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주 종목이었던 400m에서도 우수한 경기력을 보여줬으나, 400mh의 경쟁

력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종목을 과감히 전향하였다. 주 종목 전향 후 동아시아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하였고, 2010 광저우 아시아 경기대회 출전과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다이아몬드 리그 대회에 출전하는 등 우수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5) E선수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권유로 출전하게 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본격적

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주 종목은 단거리 종목이었으나, 중학교 진학 후 

허들 종목으로 전향하였으며, 고등학교 진학 후 허들종목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

작하였다. 허들종목으로 전향한지 3년 만에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는 등 현재도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여자 허들종목은 종목의 특성상 선수층이 단거리 종목 

중 가장 얕다. 그럼에도 E선수는 해당 종목에서 꾸준히 우수한 경기력을 보여주

고 있으며 대표적인 대회로는 아시아경기대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에 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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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및 절차

  가. 자료수집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심층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할 것이며, 심층면담

은 주 자료로, 문헌조사는 보조 자료로써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은 

순환적으로 이루어, 분석과정에서 부족한 자료를 보충하여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

는데 충분한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실시하였다.

  나. 문헌조사

문헌고찰은 우수 육상허들선수와 우수선수출신지도자들이 지각하는 코칭 역

량 에 관하여 학위논문, 학술자료, 기사, 단행본을 분석하였다. 먼저 육상 우수선

수와 우수지도자라는 키워드를 선택하여, 코칭 역량과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하여 

연구 주제에 대한 이해와 선행연구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다.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연구가 진행되는 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5개월 정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8년 12월부터 1월까지는 선수들과의 관

계유지에 노력하였고, 그 후 2월부터는 본격적인 면담을 시작하였다. 3월부터는 

2차면담을 진행하였으며, 4월부터 자료정리 및 분석, 3차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후 동료검증통해 주관적인 해석을 하였다.

  

3. 자료분석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은 사례기록 분석과 귀납적 범주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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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면담이 녹음된 파일을 면담

내용이 사실 그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각의 사례별로 컴퓨터 작업을 활용하였

으며, 두 번째로, 심층면담의 사례기록 내용을 토대로 코딩작업을 실시하여, 1차 

분석 내용을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읽어나가면서 각 사례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

미와 개념들이 무엇인지를 도출해 내었다. 또한 2차의 분석내용을 정리하기 위

해 반복적으로 계속 읽어나가면서 연구문제와 관련된 문장이나 단어 등을 분류

하였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토대로 연구문제와 관련한 영역을 설정하고, 범주화 

과정을 거쳐 유사한 영역별로 분석하여 연구문제와 관련된 하위영역의 공통된 

주제들을 도출하여, 각 영역과 범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원 자료를 읽으면서 

분석한 내용의 일치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여러 번 실시하였다. 

4.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인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 자신이 연구도구가 되며, 자료수집과 분석에 대한 신뢰

도와 타당도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연구자의 편향된 시각으로 자료가 해석

되고 연구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료연구자를 통해 내용을 검토

하였으며, 연구의 정확성과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면담 시 질문에 대해 솔직한 

대답을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연구 문제에 대하여 솔직하고 진솔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의 이야기가 사실 그대로 전해져야 하

므로 본 연구자는 같은 질문을 다른 형태로 반복하여 질문을 하거나 여러 차례

의 면담으로 반복과 확인을 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사적인 영역과 심층적 자료의 수집이 불가피하므

로 연구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여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절차를 설명하였다. 수

집 된 자료에 대한 연구 참여자 확인을 실시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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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활용되는 모든 자료는 A, B, C, D, E로 처리하여 각 참여자의 개

인적인 정보를 보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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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논의

  상기한 연구과정을 토대로 우수 육상 허들선수들이 지각하는 지도자들의 코칭 

역량을 탐색한 결과 지도권한, 책임감, 지도자성품, 지도방식, 상황대처능력으로 

나타났으며, 아래에서는 이 순서에 따라 결과와 논의를 제시하였다.

1. 지도권한

  연구 참여자들은 지도자에게는 지도자가 침범하지 말아야 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지도권한의 하위범주로는 관여, 요구수용, 타협으로 나타났다. 연

구 참여자들은 선수생활을 이어오는 동안 대부분의 지도자들에게 운동 외적으로 

사생활까지 간섭받아온 경험이 있었으며, 선수들의 요구가 묵인 당해왔고, 타협

을 거부함으로써, 지도자의 강압적인 지도방식이 오히려 경기력을 저하시키는 요

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관여

  연구 참여자들은 지도자의 역할로 선수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의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까지의 관여는 원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지도자의 관여수준은 선수가 훈련을 하는데 

있어서만큼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적당하며, 지나친 관여와 개인적인 사생활의 

개입은 정신적으로 힘들고, 다음날 훈련에도 지장을 끼친다고 하면서, 지도자들

의 관여수준은 지도자들의 코칭요인 중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

선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수에 대한 파악이 끝났다면 맞춰가는 훈련방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이래라 저래라는 힘들 것 같다. 개인적인 부분까지 터치 

받는 것으로 불만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 부분은 선수 개인이 컨트롤 하여야 할 것 같고, 지도자는 훈련

을 하는데 있어서만큼은 지도자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생각한다. (A선수 면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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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에서만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수 사생활에 대한 개입은 좋지 않다. 선수개개인을 존중해 

주되 지도자와 대화를 통해 맞춰나가야 한다. 지나친 관여는 간섭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 예로, 밥을 

먹은 후 먹을 약을 챙겨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이 나거나, 주말에 뭐했냐는 등 운동과 개인적인 사생활

을 연결시켜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다음날 훈련에도 집중을 잘 할 수 없었다.(E선수 면담자료)

  나. 요구수용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컨디션 상태나 훈련 중 몸 상태, 요구를 하였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선수들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수용하는 지도자

를 선호하며, 이러한 요구수용이 선수를 지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

고 하였다. 선수는 늘 컨디션이 좋을 수 없으며, 매번 신기록을 수립할 수 없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선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도자 개인의 감정이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보다는 유연하고 선수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선수들의 긍정적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 참

여자들은 이러한 요구수용은 선수들이 슬럼프를 극복하거나, 경기력에서도 상당

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연구자가 훈련을 관찰하는 동안 지도자는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현재의 몸 상태 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하며, 선수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훈련 프로그램을 조율하거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도과정에서 

반드시 선수가 수행하여야 할 훈련 프로그램은 선수를 설득해서 해당 훈련 프로

그램을 수행하도록 하는 모습은 기존의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걸 지도자가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몸이 좀 좋지 않으니 훈련을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였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주었던 것 같다. 슬럼프니까 “이렇

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때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 주지 않았다면 내 슬

럼프 기간을 더욱 길어졌을 것 같다. (D선수 면담자료)

지도자 때문에 슬럼프가 찾아왔었다. 그때의 지도자는 당시 나를 지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욕심도 과하

고 당근보다는 채찍만 주고 내가 성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잘하라고만 하면서 부담을 주었다. 

이때의 나는 운동에 대한 자존감도 떨어지고 불안감이 높아져 운동에 대한 흥미는 물론 그만두려고까지 

생각을 했다. 당시에는 내가 어렸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요구를 하거나 할 수 없었고, 그러한 모습은 지도

자에게 대든다는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할 수 없었던 것 같다. (B선수 면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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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타협

  연구 참여자들은 지도자와 선수간의 타협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지도에 있어서 

지도자와 선수의 타협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지도자가 선수시절 경기

력이 우수하였더라도 선수들과 타협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도자 자

신이 자신의 선수시절 보다 기록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지도하는 선수들

을 무시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강압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선수들은 그에 대한 반

감이 깊어지고 경기력 저하를 가져온다고 부연했다. 

선수생활을 하면서 여러 명의 지도자를 만나봤지만 타협이 잘 되는 지도자를 선호한다. 고등학교 때의 지

도자는 내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너무 강압적이고 선수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요구하는 모습이 당연

한 줄 알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잘못된 지도를 받았던 것 같다. 시니어부와 엘리트로 성장하면서 해외

에서 만난 지도자를 만나면서 느꼈던 것은 선수와 소통하며 선수의 의사를 진중하게 들어주고 그러한 내

용들을 메모하며 훈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선수와 타협하는 모습에 국내 지도자들과 차이점을 느꼈고, 

이러한 것들이 훈련에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경기력을 향상시켜줬다고 생각한다. (E선수 면담자료)

110m 허들이 아닌 400m 허들 경기를 내 의지로 참가했다. 당시 지도자는 내 주 종목에 집중하길 바랐

다. 하지만 이러한 내 의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지도자와 타협 후 400m 허들 경기를 참가했고 예선경기 

결과가 매우 좋았다. 당시 지도자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이처럼 지도자의 개

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선수와 타협할 줄 알고 소통이 원활한 지도자, 친밀한 지도자를 선호하며, 이렇게 

타협할 줄 아는 자세가 중요한 코칭능력이라고 생각한다.(A선수 면담자료)

2. 책임감

  연구 참여자들은 지도자의 책임감에 따라 경기력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책임감의 하위범주로는 친밀함, 인정, 소신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책임

감을 가진 지도자의 태도에 신뢰도가 상승하고 훈련에 대한 긍정적인 참여와 경

기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친밀함

  친밀함은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 중 한 부분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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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는 지도자와의 친밀함이 높을수록 강도 높은 훈련에도 집중력이 높아지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친밀함이 유지될수록 지도자와의 

소통에 문제가 생겨 트러블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쉽게 대화를 시도할 수 있었으

며, 이러한 지도자와의 친밀함이 선수들이 성장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

조하면서, 이러한 지도자의 친밀함을 높이고 유지하려는 능력이 선수의 경기력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특히 단순히 선수가 지도자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수단이 아닌 선수와의 신뢰유지 및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

해서 친밀함은 필수라고 말 하면서, 지도자가 선수를 지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

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부 지도자들은 친밀함에 의의

를 두지 않고 개인의 욕심과 당장의 성적에 연연하며, 선수를 혹사시키고 미래를 

위한 지도 보다는 지금 당장 보여주기 식의 지도를 함으로써 선수의 성장을 저

해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는 지도자라면 자신이 지도하는 선수를 

지도의 대상이 아닌 또 다른 인격체로써 존중하며, 선수와 친밀함을 높이고 유지

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대부분의 지도자는 선수가 장난을 치거나 버릇없는 행동을 하면 정색하며 순식간에 분위기를 다운

시키는 반면에, 외국 지도자는 선수에게 먼저 다가와 장난도 치고 친구 같은 친밀함을 보였다. 훈련장의 

분위기가 한국과는 매우 달라 놀랐다. 한국선수들은 지도자의 눈치를 보면서 장난을 치거나 지도자의 기

분을 풀어주기 위한 행동들을 하지만 해외 훈련장의 경우에는 반대로 지도자가 선수에게 먼저 다가가고 

선수의 기분에 맞춰주려고 하는 모습에 내 눈을 의심했다. 국내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이렇진 않을 것이

다. 하지만 대부분 지도자들은 친밀함에 비중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B

선수 면담자료)  

내가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지 못 하고 누워있으면 먼저 다가와 이거 하나만 더 하자, 또는 이거 다 하

고 맛있는 것 먹으러 가자 등의 말을 하며 나를 달래주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내가 좋은 성적을 내는 것

만이 이 지도자에게 보답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C선수 면담자료)  

  나. 인정

  지도자는 자신의 실수나 행동 등에 인정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연구 참여자는 지도자는 선수가 훈련과 경기에서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말 하였다. 이처럼 지도자는 자신의 실수나 행동에 대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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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고 선수 탓으로 돌리는 행동들은 선수의 사기는 물론 경기력을 저해시

키는 행동이라고 사료된다. 지도자는 빠르게 자신의 실수와 행동 등을 인정하며, 

선수들을 지도의 대상이 아닌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지도자라는 권위 

의식 속에 선수들에게 강압적으로 일관하는 자세는 선수들에게 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며, 그동안 쌓아온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중·고등학교 시절 아프면 죄인이었다. 당시 나를 지도했던 지도자는 “왜 아프냐?”, “뭐 했다고 아파?”등과 

같은 서운한 말을 자주 했다. 하도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니 “아프면 내가 나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말에 최면이 들 정도였다. 자신이 내어준 스케줄을 소화하다가 아픈 걸 마치 내 실수인 것처

럼 몰아가는 것이 숨이 막힐 정도로 싫었다. 혼날 것 같아 부상에 대해 이야기 못하고 숨기게 되고 아픈 

걸 참고 운동하다보면 부작용으로 부상이나 경기력 저하를 가져오고, 이러한 지도자의 부적절한 인정 때

문에 그 시절이 안타깝게 느껴딘다. (D선수 면담자료)  

어렸을 때에는 지금보다 빈혈이 더욱 심했다. 당시 지도자는 그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정신력

으로 이겨내라고만 했다. 어린 선수들을 관리하는 방법도 모르는 것 같았다. 어리다고 존중해주지 않고 

어떻게든 운동 시키려 정해진 스케줄을 수시로 바꿔가며 융통성 없게 운동을 시켰다. 당시 지도자는 자신

의 지도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선수 탓으로 몰아세웠다. 하지만 실업팀에서 만난 지

도자는 남들이 봤을 때 좋지 않은 동작을 내 장점이라 인정해주며, 자기가 준 스케줄에 내가 부상을 당하

면 자기 탓이라며 인정하며 이야기 하는 것들이 좋았던 것 같다. (E선수 면담자료)

  다. 소신

  지도자는 자신의 행동에 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참여

자는 지도자라면 항상 선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신있는 행동을 하

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지도자라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선수

의 장래와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선수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경기출전을 강행하거나, 훈련을 강요한다. 

이는 선수 생명과 경기력을 저하시키는 치명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일부 지도자

들은 이를 인지하면서도 팀 관계자들의 개입을 회피하고자 여러 가지의 위험요

소들을 배제하고 경기출전을 강요하며, 부상의 이유와 경기결과에 대하여 선수 

탓으로 돌린다. 이는 도의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이며,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행동이다. 선수라면 어느 누구나 못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선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도자라면 선수의 마음을 헤아려 작은 부상이 있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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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고자 무리하게 훈련과 경기출전에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소신 

있는 행동이 선수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자세이며, 긍정적인 신뢰도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고집이 있다. 소신이 과해졌을 때 고집으로 바뀌는 것 

같다. 소신과 고집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신뢰도도 하락하게 되고 경기력도 떨

어지게 되는 것 같다. 선수가 직접 느끼는게 맞는 것 같다. (B선수 면담자료)

진정한 지도자라면 선수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진정으로 선수를 지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팀 내 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당장의 성적 때문에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의 선수

를 훈련을 참여하게 하여 강행하고 시합에 출전시켜 선수생명을 단축시키는 지도자들의 소신 없는 행동

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D선수 면담자료)

3. 지도자성품

  연구 참여자들은 지도자의 성품은 지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고 말 하면

서, 반드시 존중과 배려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도자성품의 하위범

주로는 존중, 배려, 대범함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심한 성격을 지닌 지도자로 인

해 선수들은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그로인해 경기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존중

   지도자의 코칭 요인 중 지도자는 선수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지도자라면 자신이 지도하는 선수를 존중할 줄 알아

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내의 지도자들은 당장의 성적에 연연하며 선수들을 몰

아세운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도자의 행동은 선수를 존중하지 않는 자세이며, 지

도자는 자신의 지도력이 저평가 되는 것은 물론, 선수들의 신뢰도와 선수생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다. 모든 지도자와 선수는 승리를 갈망한다. 하지만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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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로 선수의 건강을 위협하고 선수 생명을 해하거나 부상선수에게 조기 복귀

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선수들도 선수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써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연구자가 훈련장을 방문하여 관찰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지도자는 선수들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선수들의 실수 또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 전 몸을 풀다가 다른 선수와 몸을 부딪쳐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지도자는 나를 

걱정하기 보다는 아무렇지 않게 그 상황을 보고도 그냥 경기를 진행하라고 하였다. 그 순간 나는 그 지도

자를 위해 성적을 내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선수로써, 인간으로써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었다. (E선수 면담자료)

우수지도자와 비우수지도자와의 관계인 것 같다. 우수지도자는 항상 존중해주었건 것 같다. 비우수지도자

는 선수를 자기 밑에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끌고 가려고만 하지만, 우수지도자의 경우에는 선수

를 위해 궂은일도 할 줄 알고 선수를 위해 희생하고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 왔던 것 같다. 선수가 운

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운동 외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알아서 처리해 주는 모습을 봤을 때 지도자

가 확실히 선수의 경기력을 많이 생각하고 “선수를 존중해 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A선수 면

담자료)

  나. 배려

  연구 참여자들은 지도자는 자신의 선수에 대한 배려는 당연한 것이고, 다른 소

속의 선수들에 대한 배려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 하면서, 지도자의 이런 선수

를 배려하는 모습은 여러 선수들의 귀감이 되고, 존중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선수를 배려하는 자세는 선수들이 지각하는 지도자의 코칭 요인 중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 종목에서 2위로 경기를 마치고 보조경기장에서 정리운동을 하기위해 앉아있었다. 선수는 매번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음날 있을 경기를 준비하려던 순간, 1위를 차지한 선수의 지도자가 소리를 지르며 

나타났다. 그 지도자는 자기 선수가 1등을 했다면서 내가 옆에 있는걸 알고 일부러 들으라는 식으로 소리

를 지르고 있었다. 그 순간 저 지도자는 선수에 대한 배려가 없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지도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B선수 면담자료)

과거 나의 지도자는 선수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다. 다른 선수들은 경기를 마치고 휴식기

를 주는 반면에 나는 휴식기를 주지 않고 훈련을 진행했다. 당시에 나는 서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같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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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장의 성적을 위해 나를 이용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든 훈련을 시키기 위해 훈련스케줄을 바꿔가면서 훈련을 시켰다. 또한 내가 그 지도

자와 스타일 등이 너무 맞지 않아 다른 곳에서 따로 운동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나

를 벌레 취급했다. 당시 나는 상급 팀으로 진학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런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 지

도자는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벌레취급을 하며 나를 위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C선수 면담

자료)

  다. 대범함

  연구 참여자들은 지도자가 주위를 의식해 부담스러워 하거나, 지도자의 소심한 

행동 등 소극적인 모습들은 선수들의 신뢰도와 경기력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

였다. 이러한 지도자의 대범하지 못한 행동들은 선수가 훈련에 전념할 수 없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선수 또한 흔들린다, 이에 지도자는 겉으로 표출하기 보다는 

선수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지지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도자의 대범한 

행동은 코칭 역량 중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수가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로 방관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 소심함을 느꼈

다. 예를 들어 선수가 소집시간에 늦었을 때 그 순간 지도자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그 문제를 

회피하고 선수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을 때 선수는 큰 실망을 하게 된다. 이런 모습은 자신

이 지도하는 선수에 대한 방어권을 포기하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D선수 면담자료)

컨디션이 좋지 않고 경미한 부상을 당했을 때 불가피하게 경기를 치러야했던 적이 있었다. 심적으로 부상

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 순간 “한 번 해보자!”, “내가 다 책임질게!” 라는 지도자의 말을 듣고 자신

감이 생겼고, 결과적으로는 경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처럼 외부의 개입이나, 압박 때문에 지도자

와 선수는 어쩔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 그러한 순간에도 작아지지 않는 모습에 대범함을 느꼈다.(B선수 

면담자료)

선수가 훈련이나 경기에 앞서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여야 할 때, 결과 보다는 선수의 발전을 위해 충분히 

연습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대범함을 느꼈다. 하지만 반대로 선수의 기량

을 믿지 못하고 선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자신의 훈련법을 믿지 못하면서 새로운 것을 강요할 때, 선수입

장에서는 이 지도자가 선수를 믿지 못하고 불안 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지도자의 소심함을 느꼈다. 

(C선수 면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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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도방식

  연구 참여자는 지도자의 지도방식에 따라 경기력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 하면

서, 훈련의 프로그램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 지도를 하느냐에 따라 경기력에 차

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지도자라면 자신의 지도대상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정

확히 파악함으로써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도자와 선수간의 시너지효과는 물론 긍정적인 신뢰도 향상을 가져올 것

으로 사료되며, 지도현장에서 지도자의 지도방식은 선수들의 성공에 필수적인 주

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지도자의 지도방

식은 코칭능력 중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도방식의 하위범주로

는 관찰, 동기부여, 흥미, 변화로 나타났다.

  가. 관찰

  지도에 있어 관찰은 연구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코칭능력 중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지도자가 선수를 면밀히 관찰하고 파악함에 따

라 선수 또한 지도를 받는 입장에서 지도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자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다. 연구자가 훈련장을 방문하여 관찰하는 동안 지도자는 

선수들의 작은 동작하나에도 평소와 다름을 파악하여 컨디션 등을 묻는 등 끊임

없이 선수들에게 질문을 하며 훈련이 종료될 때까지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모습

을 볼 수 있었다. 

  국내의 지도자들 대부분은 선수에 대해 관찰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연구자가 연구 참가자들의 훈련장을 방문하여 살펴본 결과 연구 참가자들의 지

도자는 훈련시작부터 훈련이 종료 될 때까지 관찰하는 모습은 기존의 국내 지도

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도자라면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선수에 대해 관찰하는 자세와 습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

수가 뛰는 동작만 보더라도 선수의 현재 상태를 파악한다면 선수들은 그 지도자를 전적으로 믿고 훈련에

만 집중할 수 있고, 선수가 “내가 관리를 받고 있구나, 지도자가 나에게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선수가 인지하지 못 하고 있던 부분까지 끄집어내는 지도자는 많지 않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그런 지도를 받은 적도 해본적도 없었다. 엘리트로 성장하면서 다수의 해외 지도자를 만나면서 그들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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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는 자세를 처음 경험했다.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선수의 습관이나 움직임 등에 대해서도 메모를 하

는 모습을 보면서 국내 지도자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영향력을 많이 받아 지금 내가 

지도하는 선수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지도하는 선수들에게는 좋은 것들만 물려주고 싶다. 

(A선수 지도자면담)   

나는 아직 나에 대해서 그런 관찰을 해주는 지도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선수생활을 이어오면서 다수의 

지도자들을 만나봤지만 그들이 말하는 관찰은 내 동작에 대한 부분만 말해주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게 나

에 대한 관찰이고 관심인 줄 알았다. 내 조깅하는 모습만 보고 내 몸 상태까지 파악하는 관찰능력이 뛰어

난 지도자를 만난다면 그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와 경기력은 더욱 상승할 것 같다. 물론 이런 능력들은 지

도자 스스로 노력해야하고, 지도자의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조그마한 것들이 모여 큰 시너지효과

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D선수 면담자료)

  나. 동기부여

  연구 참여자들은 지도자들의 동기부여는 코칭 역량 중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라고 말 하면서, 국내의 몇몇 지도자들은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 잘

못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동기부여는 훈련과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동기부여가 아닌, 선수가 존재하는 이유를 느끼게 해주는 

동기부여를 원하고 있었다. 국내 지도자들 대부분은 선수들의 경기력에 주안점을 

두고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동기부여라는 명목으로 다른 소속팀의 선수와 비교

를 하거나 자극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지도자의 경우에는 

선수의 자존감이나 선수를 특별한 존재로 인식시켜주며, 자부심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단순히 경기력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는 경쟁이나 훈련 등을 통해서 충

분히 얻을 수 있으나, 각성효과까지 얻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지도자의 동기부여는 비교와 자극을 통해 강제성을 

띈 동기부여가 아닌 선수 스스로 독창적인 생각과 스스로 각성할 수 있도록 동

기부여를 할 줄 아는 지도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선수생활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요구하거나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스스로 동기부여를 만들었던 

것 같다. 정신력 문제라 생각해 스스로 만들어내고 이겨낸 것 같다. 성적을 내야한다고 말하는 지도자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았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태, 내가 낼 수 있는 경기력, 

내가 최선을 다하자 라는 생각으로 동기부여를 했다. (D선수 면담자료)

나는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흔히들 재계약이나 포상금 등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지만 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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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모습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는 생겨

났다. (A선수 면담자료)

자극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하는 동기부여는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잘 못 하면 선수들의 반감을 살 수 있

다. 이러한 동기부여는 처음에 한, 두 번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경우 비교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린 선수들에게는 그런 자극적인 말이나 행동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지만 대학부, 일반부 선수들에게는 좋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B선수 면담자료)     

  다. 흥미유발

  

  흥미유발은 선수들이 지각하는 코칭 역량 중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연구 참여자들은 흥미 없는 훈련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져온다고 말하

면서, 이러한 훈련이 지속될 경우 경기력 저하와 부상으로 직결된다고 하였다. 

  강도 높은 훈련일지라도 선수가 흥미를 느끼고 훈련에 임하면 종료 후에는 희

열과 성취감에 도취되어 자신감 상승과 경기력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

다. 이처럼 흥미유발은 선수에게 긍정적 역할을 제공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선수들은 가끔 훈련에 권태기가 찾아온다. 하루쯤은 휴식을 취하고 싶고, 한 번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만, 잘 하는 것만 하고 싶어지는 날이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빠르게 인지하고 같은 훈련을 지루하지 

않을 내용들로 선수성향에 맞게끔 유도해 주었을 때 흥미가 생겼다. (E선수 면담자료)

운동 중 선수와 내기를 하며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모습들로 하여금 동기유발은 물론 흥미를 느꼈다. 예

를 들면, 지도자가 원하는 기록을 선수가 뛰었을 때 지도자가 밥을 사거나 하는 내기로 인해 지루한 훈련

을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소화했었던 것 같다. (C선수 면담자료)

선수는 항상 모든 스케줄을 잘 할 수 없다. 훈련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단점을 장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단점이 있기에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선수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심

어줬을 때 더욱 많은 흥미가 유발되었다. (B선수 면담자료)

  라. 변화

  지도자의 변화는 지도자의 코칭 요인 중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국내 대다수의 지도자들은 변화에 대해서 소극적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과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도자를 위한 해외 우수지도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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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교육이나, 해외 파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도자의 참여율은 현저히 떨

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수들의 참여율이 더욱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국내 

지도자들은 과거 자신의 경험 등을 토대로 선수지도에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 안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외부적인 요인, 타인에 대한 시스템을 받아들

일 줄 알아야한다. 요즘 젊은 지도자들은 예전의 지도자들에 비해 노력을 많이 한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세상에 훈련에 대한 자료는 방대하다. 훈련에 답은 없다. 선수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훈련법을 

찾아 지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는 끈임 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A선수 면담자료)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선수의 경기력이 좋지 않을 경우 선수 탓으로 돌린다. 과거 지도자로써 많은 경험이 

없었던 지도자에게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지도자는 오히려 “내가 코치

로써 많이 미숙했던 것 같다.” 라고 사과를 받은 적이 있었다. 사과까지는 필요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지

도자는 자신의 지도력과 훈련법을 반성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처럼 지도자로써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선수에게 사과하는 지도자는 과연 국내에 몇 명이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내

의 많은 지도자들이 과거의 모습에서 변화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B선수 면담자료)

해당 종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선수는 본인이 직접 지도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선수의 성장을 위해 다른 지

도자에게 훈련을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지도자와는 많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자신

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선수를 위해 변화를 시도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C선수 면담자

료)

5. 상황대처능력

  연구 참여자들은 지도자와 선수간의 원만한 관계와 훈련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중,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지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대처

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러한 자세는 선수들의 마음에 안정감을 심어주며, 이러

한 안정감은 선수들의 경기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상황대처능력의 하위범

주는 냉철함, 부상관리, 표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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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냉철함

  연구 참여자들은 모든 일 앞에서 관대한 지도자 보다는 냉철한 지도자에게 더

욱 신뢰가 간다고 하였다. 이는 관대함 보다는 냉철함을 통해 선수에 대한 판단

과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으며, 선수들 스스로 노력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

으로 이러한 냉철함을 지닌 모습에 더욱 신뢰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위의 개입에 흔들리지 않는 냉철함, 자신과 선수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평

가, 선수의 나약한 모습에도 동요하지 않는 냉철함은 지도자의 코칭 요인 중 중

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도자라는 자리가 선수와 둘 만의 개인적인 관계는 아니다. 많은 압박과 외부적인 환경이 존재한다. 하

지만 자기 선수를 지키기 위해 지도자가 책임지는 모습에 냉철함을 느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선수를 

위해 “모든 것을 단호하게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더욱 신뢰감이 들었다. (D선수 면

담자료)

어린 나이에 국제경기에 출전하게 되었다. 나보다 수준이 한참 위인 선수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주눅이 들고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나의 지도자는 “쟤들은 너보다 빨라! 쟤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그냥 편하게 즐겨!” 라며 나를 냉정하게 평가함과 동시에 이 냉철한 한 마디에 마음이 편안해졌

다. 나를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었다. 그냥 정말 그 순간을 즐기라는 주문으로 느꼈다. 이처럼 지도자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선수의 경기력은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B선수 면담자료)

  

  나. 부상관리

  연구 참여자들은 선수들의 부상을 관리하는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 하

면서, 국내 소수의 지도자들은 선수들의 부상을 선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하였

다. 단거리 종목은 종목의 특성상 부상은 불가피하다. 선수들은 하루 평균 3-4

시간 정도 훈련을 한다. 3-4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반복적으로 전력질주를 하

게 되는데, 이때 지도자는 지속적으로 선수들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혹시 모를 부

상이나 통증에 대비하여야 한다. 선수들을 지도하는 것만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없다. 선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하는 등 선수들의 훈련 후 관

리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이처럼 선수들이 격을 슬럼프를 단기간에 극복하고 미

연에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부상관리 능력은 지도자의 코칭 요인 중 중요한 요

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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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나는 지도자가 부상관리를 해 준적이 없었다. 부상관리에 있어서는 선수가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했

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그런 부분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 왜 부상을 당했는지 고민하고 그 부분을 보완할 

훈련법이나 재활운동을 배워 선수를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은 늘 부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

에 선수로써 지도자에게 부상관리를 요구하여서는 안 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늘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

각한다. (A선수 면담자료)

해외 전지훈련을 갔을 때 그 곳의 지도자는 직접 선수들을 마사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았다. 트레이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직접 케어해주고 선수와 지도자, 트레이너 세 명이서 머리를 맞대며 부상관

리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선수를 걱정해준다 라는 느낌을 받았다. (E선수 면담자료)

  다. 표출절제

  지도자의 부정적 표출절제 능력은 지도자의 코칭 요인 중 중요한 요인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들은 국내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선수의 성적이 저조했

을 때 실망감을 표출하거나, 선수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질타를 한다고 말 하면

서, 성적이 저조하면 지도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고 하였

다. 또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해외의 지도자

는 자신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실망했을 선수에게 격려를 해주고 분위기 쇄

신을 위해 노력하며 다음에 있을 경기를 도모한다. 승리에 대한 갈망은 지도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선수역시 매순간 승리를 갈망하며, 매순간 노력한다. 하지만 

지도자의 이러한 부정적 표출을 통해 선수들은 자신감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훈

련에 대한 불만과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인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선수가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지도자는 흥분했고, 그 감정을 외부적

으로 표출하였다. 그 모습에 선수는 주눅이 들고 정상적인 훈련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

다. 예를 들어, 허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넘으라고 주문을 했는데, 선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

구하고 “너는 왜 노력을 안 하냐” 라고 했을 때 선수의 마음에는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지도자의 그

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C선수 면담자료)

지도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선수의 기량이 발휘되지 않았을 때 티 내지 않고 감정을 유지하면서 표출을 

참거나, 경기에서 좋지 못한 결과에도 선수 탓이 아닌 본인의 탓으로 돌리며 티 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였고, 오히려 내가 미안함을 느끼며 “내가 더 잘해야 지도자에게 보답

하는 거라”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에 대해 겉으로 표출을 하며 선수를 폭행하는 지도자

나, 스케줄을 빙자한 훈련학대를 하는 지도자도 있다. 이러한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으며, 스포츠계

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D선수 면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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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육상 허들종목의 우수선수들이 지각하는 지도자들의 코칭 역량

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수경력 10년 이상, 국가대표 경력 

5년 이상, 최근 3년 이내 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과 국제경기 참가 경험이 있는 

우수선수 4명과 선수경력 25년 이상, 국가대표 경력 10년 이상, 국가대표선수 

지도경력 5년 이상의 지도경험이 있는 우수지도자 1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

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문헌조사 

및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개방형 코딩, 심층 코딩을 통해 범주

화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지도권한

  

  육상 허들종목의 지도자의 지도력 요인 중 지도권한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

다. 지도자는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훈

련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지도

자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선수들의 경기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선수는 지도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선수들도 사생활이 존재하며, 운동 외적으

로 지도자의 지나친 관여와 간섭은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지나친 관여와 간섭은 

선수들에게 다음날 있을 훈련에 지장을 끼칠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다. 개인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주니어부의 경우에는 지도자의 개입이 어느 정

도 필요하지만, 성인 선수의 경우에는 선수 개인이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기 때

문에 지도자의 지나친 간섭을 원치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지도자는 강압적

이고 권위적인 자세보다는 선수들의 다양한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유연한 

자세로 인해 선수들이 단기간에 슬럼프를 극복하거나, 자신감 향상 등 선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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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

은 지도자와 선수간의 타협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선수들의 신체능력

을 무시한 채 지도자 자신의 지도 스타일대로 훈련을 강행하거나 선수들과 타협

하지 않고 강압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선수들은 그에 대한 반감이 깊어지고 선수

들의 경기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도자라는 명목 

하에 권위를 내세우고 자신의 틀에 끼워 맞추려고만 한다면 상호간의 신뢰도는 

물론 시너지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이처럼 지도자의 지도권한

은 지도현장에서 지도자가 지녀야할 요인 중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책임감

선수는 지도자의 책임감을 통해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지도

자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선수와 지도자 상호

간의 친밀함이 높을수록 훈련장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선수들의 집중력이 올라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호간의 친밀도가 높아질수록 소통이 수월해지

고 트러블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대화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처럼 지도자는 

선수들과 친밀함을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단순히 요구나 지시 

수용의 수단이 아닌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필수 요인이라 판단된다. 또한, 지

도자는 자신의 실구나 행동에 대해 빠르게 인정하여야 한다. 국내 대다수의 지도

자는 선수 탓으로 돌리거나 자신의 행동이나 실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 지도

자는 선수를 지도의 대상뿐만 아니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런 지도자의 행동으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이처럼 자신의 행동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선수 탓으로만 돌리는 

행동은 선수의 사기는 물론 경기력을 저해시키는 행동으로써 득이 되기보다는 

독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도자는 모든 행동에 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선수를 먼저 생

각하고 소신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국내 지도자들은 기다림에 익숙하

지 않다. 선수가 부상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 출전을 강행하거나, 훈련을 강

요한다. 이는 선수의 생명을 단축시키거나 조기은퇴를 야기할 수 있지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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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도 팀 관계자들의 개입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출전을 강행하고, 부

상과 경기결과에 대해서 선수 탓으로 돌린다. 반면 해외지도자들은 철저히 선수

보호를 위해 작은 부상에도 복귀를 서두르거나 하지 않는다. 이처럼 지도자는 당

장의 성적보다는 선수의 미래를 위해 조바심을 내지 않고 인내하여야 한다. 이처

럼 소신 있는 행동은 선수의 믿음에 보답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3. 지도자 성품

  지도자의 성품은 지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은 물론, 반드시 존중과 

배려가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도자라면 선수

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지도자의 지도력은 하루아침

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선수가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며,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들 속에서 천천히 완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의 대다수의 지도자들은 자

신의 선수시절만 기억하고 선수들을 지도한다. 시대가 흘렀음에도 선수들의 발전

이 없는 것에 대해 무시하는 행동과 발언을 하거나, 다른 소속팀의 선수들에 대

한 배려도 찾기 어렵다. 또한, 지도자의 대범한 행동은 선수들에게 안정감을 느

끼게 해주는 반면, 소심한 행동은 선수들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부정적 스트레스로 인해 불신의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상호간의 신뢰도

에 악영향을 미친다. 선수는 늘 최고의 기량으로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선수가 출전한 대회에서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격려보다는 질타와 

실망을 한다. 지도자가 있기에 선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가 있기에 지

도자가 존재한다. 또한, 지도자의 품격은 선수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지도

자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자는 자신이 지도하는 선

수뿐만 아니라 다른 소속팀의 선수들도 배려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부끄러움과 좌절감 또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지도자의 성품에 따라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경기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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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도방식

지도자의 지도 방식에 따라 선수들의 경기력은 결정 난다. 어떠한 훈련을 지도하

는 것보다, 어떠한 훈련을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 경기력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같은 훈련을 하더라도, 지도자의 지도방식에 따라 상반된 결과

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지도자의 관찰하는 자세는 선수들의 컨디션 체크뿐만 아

니라, 현재 선수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동기부여 방식에 따라 선수들의 각성상태를 결정 짓는다고 볼 수 있

다. 국내 지도자들 대부분은 선수들의 경기력에 주안점을 두고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동기부여라는 명목으로 다른 소속팀의 선수와 비교를 하거나 자극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지도자의 경우에는 선수의 자존감이나 선수

를 특별한 존재로 인식시켜주며, 자부심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단순히 경기

력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는 경쟁이나 훈련 등을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으나, 

각성효과까지 얻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흥미유발은 훈련에 집중도

를 높여주며, 강한 희열과 성취감을 가져오며, 이러한 효과로 인해 자신감 상승

과 경기력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 반면에 선수들에게는 아무리 필요

한 훈련이라 할지라도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훈련이 될 수밖에 없

다.  

또한, 지도자는 변화하는 것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 경기력향상을 위해 스포츠 

현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세계 각국의 지도자는 

노력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변화

를 받아들인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없다. 

이처럼 선수들은 지도자의 지도방식에 따라 성장의 결과가 달라진다. 우수지도자

와 비우수지도자의 가장 큰 차이는 지도방식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5. 상황대처능력

  스포츠 현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끊임없이 연출된다. 이에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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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항상 대비를 하여야하며, 중·장기적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

한 상황대처능력에 따라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도자의 냉철함을 통해 선수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노력하게 만드는 요인

이 된다. 지도자는 냉철함을 통해 정확히 평가하고 판단하여야 선수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주위의 개입은 선수를 흔들리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도

자는 냉철함을 가지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개입이나 관

여에 동요되어서도 안 된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선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도자는 냉철함을 가지고 소신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단거리 종목의 특성상 선수들의 부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예방은 가능하

다. 이러한 부상예방과 관리는 선수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으로써, 대처만 잘 

한다면 부상으로 인한 슬럼프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으며, 더 큰 부상을 미연

에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일부 지도자들은 이러한 위험요소들이 존재하

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부상선수를 경기에 출전시키거나, 훈련을 강요하며, 선수

들은 불이익을 받을 것을 걱정해 경기에 출전하고 훈련을 한다. 지도자는 선수를 

지도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니다.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는 물론, 작

은 통증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혹시 모를 부상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부상선수에게 조기 복귀를 강요하는 것은 선수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이므로, 

선수들의 부상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지도자의 부정적 표출은 선수들의 반감을 가져온다. 좋지 않은 결과에 대

해 실망하기 보다는 자신의 훈련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지 반성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국내 지도자들은 실망감을 표출하거나, 질타를 한다. 이러한 부정

적 표출이 지속될 경우 선수는 모든 행동에 주눅이 들어 장기간 슬럼프에 빠지

거나, 부상으로 직결된다. 해외지도자의 경우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경기가 

끝나면 경기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훈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

향을 잡고 반성을 한다. 이런 모습은 국내 지도자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도자의 상황대처능력에 따라 선수들의 경기력

은 물론, 상호간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황대처

능력은 우수 허들 선수들이 지각하는 코칭 요인 중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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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된 자료를 분석 및 해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 허들 선수들이 지각하는 코칭 요인 중 하나는 지도권한이다. 지도

권한의 하위범주로는 관여, 요구수용, 타협으로 구성되었다. 코칭 요인 중 지도

권한은 기본이 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코칭 요인 중 관여, 요구수용, 타협은 기본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인이며, 이는 

지도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우수 허들 선수들이 지각하는 코칭 요인 중 하나는 책임감이다. 책임감

의 하위범주로는 친밀함, 인정, 소신으로 구성되었다. 지도자의 책임감 있는 행

동에 선수들은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 지도자는 선수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우수 허들 선수들이 지각하는 코칭 요인 중 하나는 지도자성품이다. 지

도자성품의 하위범주로는 존중, 배려, 대범함으로 구성되었다. 지도자는 선수를 

지도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써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하며, 소심함이 아

닌 대범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지도자는 올바른 지도자성품을 지니

고 선수를 지도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우수 허들 선수들이 지각하는 코칭 요인 중 하나는 지도방식이다. 지도

방식의 하위범주로는 관찰, 동기부여, 흥미, 변화로 구성되었다. 지도자의 지도방

식에 따라 선수들의 경기력은 차이가 난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지도자의 지도방

식은 선수들의 승패에 필수적인 요인이며, 이는 지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우수 허들 선수들이 지각하는 코칭 요인 중 하나는 상황대처능력이다. 

상황대처능력의 하위범주로는 냉철함, 부상관리, 표출로 구성되었다. 지도자의 

지도 영역은 광범위하다. 그 중 지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지도자는 선수를 지도하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닌 부상관리나 주변의 불필요한 개입 등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의연한 자세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점들과 연구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의 방향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

구는 육상 허들 우수 선수들이 지각하는 코칭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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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도요인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현장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한 측면에서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지도현장에서는 지도자들의 다양한 지도력과 자신들만의 지도방법 등이 존

재한다. 따라서 보다 많은 사례들을 통하여 지도현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

감으로써 지도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지도현장의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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