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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he Referee`s Judging Decision by the 

Soccer Players on the Sports Self-confidence and the 

Perceptual Performance

                          Park, Gun

                          Adviser : Prof . Kim, Chul-Ju Ph.D.

                          Major i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s of referee 

judgment perceived by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football players 

on sports confidence and perceived performance. For this purpose, a total 

of 321 players were sampled using the self-administration method for G, G, 

and J soccer players. A total of 300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is study, 

except for 21 missing or missing parts of the survey.

The questionnaires used in this study consisted of 4 general items, 12 

judgments of judgment judgment, 12 items of sports confidence, and 7 

items of perceived performance.

In this study, SPSS Ver. 25.0 The statistical package program was used 

to analyze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ronbach's alpha, 

one 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n analysis.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nsistency of the 

difference of perception of judgment judgment according to educational 

backgrou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liabi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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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s according to career, and in sports confidenc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ach leadership, physical / mental preparation, 

and perceived performanc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fairness 

and reliability according to position,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sub factors in sport self - confidence.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ifference of awareness of judgment judgment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status,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ports confidence and perceived performance.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ifference of the sport 

self-confidence according to the judgment judgment judgment, and the 

reliability and consistency in the ability verification, the physical and mental 

preparation had a positive effect and the fairness had a negative influenc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eliability in perceived performance.

Third, the difference of perceived performance according to sports self - 

confidenc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nd coach leadership and physical 

/ mental preparation had a positiv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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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축구는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글로벌 스포츠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회원

국이 206개국이지만 2018년 국제축구연맹(FIFA,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국은 211개국이라는 사실만 봐도 축

구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면

서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금메달 획득과 해외 각국에서 국내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 등으로 인

해 축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었다. 실제로 2018년 K리그 1, 2를 합해 총 

157만명의 유료 관중이 입장하여 최근 6년 중 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축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실감할 수 있다. 

축구는 눈으로 즐기는 대중적 스포츠로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즐거움을 갖는 

경기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생활 속에서 참여하는 축구에 대중

성의 지속은 여러 가지 요인과 상호 작용을 하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이 끼

치기도 한다(오형민, 2018). 여기서 대중성의 요인들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는 경기 진행에서 중요한 역할인 심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김영준, 김현

태, 나도현, 2011).

스포츠에서 심판은 경기진행에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자이며, 선수들의 심리에 직접적, 간접적 판단이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 심판의 

판정 한번으로 인해 경기의 흐름이 바뀌고 승패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

고 공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스포츠 경기 단체들은 심판의 오심 판정을 줄이

기 위해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대한축구협회에서도 2017년 7월

부터 K리그 전체에 비디오 판독(VAR, Video Assistant Referee)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심판의 판정 문제는 프로 축구리그 카테고리에 국한되지 않는 점에도 불구

하고 유소년 리그를 비롯하여 중·고등리그 및 아마추어 대학리그, 실업 내셔널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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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는 비디오 판독(VAR, Video Assistant Referee)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아 심

판 판정 시비에 따른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큰 대회이든 작은 대회이든 유명한 선수든 유명하지 않은 선수든 심판 판정의 

문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 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내야 고

교 입학과 대학 진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판의 판정

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남인영, 2015). 그러므로 스포츠에 있어서 심판 판정에 

대한 공정성의 확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며, 이러한 심판 판정은 경기의 결과뿐

만  아니라 스포츠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판정이 편파

적이거나 불공정하다면 경기와 선수는 물론 스포츠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김상겸, 문재태, 2014).

운동선수들이 치열하게 운동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혜택

은 물론 중도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메달을 획득 하지 못했을 

경우, 성적을 거두지 못했을 경우에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막막함을 느낀다

(오승수, 2015). 그리고 경기 성과에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는데, 특히 심판판정

은 선수들의 경기 성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이재경, 

2008).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은 우수한 훈련 방법과 장비의 개발, 의학적 및 영

양학적 처치, 그리고 시합의 다양한 경험 등이 있으나 표면화 되지 못한 조건으로

서 심판의 판정이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어떠한 경기에서

든 심판이 판정을 하지만, 그 판정이 올바른 판정일 수 없으며, 심판의 오심은 승

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현우, 2016). 심판의 역할이나 자질은 스포츠에서 

경쟁의 기본이 되고,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축구 협회에서는 국민들에게 축구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고, 공정한 문화의 아이

콘을 잡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개편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

지만, 이러한 협회 및 각 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축구 경기에서 오심으로 의심

되는 심판판정으로 인하여 경기의 영향을 끼치는 모습들은 관중 및 선수, 구단에게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정다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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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 지난 2017년 3월 19일 FC서울-광주FC와의 K리그1 경기 도중 박동진

(광주FC)의 손에 맞지 않고 등에 맞은 공을 핸드볼 반칙으로 선언하여 페널티킥을 

판정했다. 이 판정으로 인해 오심 논란을 일으켰으며, 결국 한국 프로축구연맹 심

판 위원회는 3월 21일 심판 판정 평가 회의를 통해 당시 장면이 오심임을 인정하

고, K 심판에게 ‘무기한 배정 정지’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었으며, 2017년 9월 24

일에 열린 K리그1 31라운드 전북-대구 경기에서는 주심의 오심으로 인해 VAR로 

대구의 득점이 두 골이나 취소가 되는 불상사가 일어났으며, 문제가 된 사례가 있

다(스포츠한국, 2018) 

하지만,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심판의 판정은 주관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판정을 내리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 판정의 오차를 완벽히 제거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이러한 이

유에서 심판 판정의 공정성은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김덕순, 2012).

심판 판정에 따라 선수들이 심리적으로나 경기운영, 결과에 악영향을 받고 있으

며, 선수 개개인이 심판 판정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전성으로 경기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 질 수 있다고 하였다(박찬혁, 정민규, 윤호천, 2004).

이러한 심판 판정이 스포츠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스포츠 자신감은 스포

츠 현장에서 성공적인 수행 능력으로 인한 개인의 확실성 정도를 의미한다. 스포츠 

자신감은 활동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노력을 얼마나 기울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

요한 동기 요인이다(김태우, 2014). 자신감의 중요성은 스포츠 상황에서 선수에게 

강조되는 것으로 자신감이 있는 선수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고, 성공하는데 필요

한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마음의 확신을 의미한다(심기선, 2010). 또 높은 자신감을 가진 선수들의 

경우 스포츠 참여와 성취활동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며 어려운 과제를 도전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

든다(이승진 등, 2015). 

집중력과 더불어 스포츠 현장에서 경기력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자신

감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 현장에서 선수 자신의 경기 판정 기준과 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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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한 판정, 신뢰성이 결여되는 판정은 선수의 자신감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

론 경기에 대한 의욕을 잃게 하거나 과중할 경우 시합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윤병인, 2014). 이처럼 선수들은 심판 판정의 많은 영향을 받으며, 공정한 

심판 판정은 선수 개개인의 경기력 향상의 따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경선(200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엘리트 선수에게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수행을 어떠한 성취 상황에서든 높은 결과로 이끌어 주는 것이 자신감의 

중요성이라고 하였다. 또 선수들에게는 개인마다 잠재되어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

는데, 스포츠 자신감은 평상시 선수들이 경기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가

져다 줄지를 예상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스포츠 자신감이 경기력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수들의 스포츠 자신감을 높여 경기력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확신의 근거를 경험과 인지, 상호작용 등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박연흠, 2017).

이러한 심판의 편파 판정 및 오심은 경기를 과격하게 만들며, 선수들의 심리적 

동요를 일으켜 제대로 된 경기를 할 수 없게 한다. 이런 결과는 선수들이 경기에서 

발휘하는 기술 보다는 선수들의 경기결과와 운동스트레스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다. 운동 선수는 일반 학생과 달리 신체 행위로써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

라, 소속팀이나 개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훈련과 시합을 하는데 시합경기에서 오는 

계속 되는 긴장과 정신적 불안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된다(박순석, 2002).

또 질병이나 상해가 아니더라도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불안이나 갈등

을 겪고 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극단

적 경우에는 동기유발에 실패하여 불쾌한 정서, 좋지 않은 운동수행으로 경기력 저

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이순표, 2006). 

스포츠 현장에서 경기력은 팀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구성 요소로 

측정되어 온 개념이라고 하였다(김경수, 천길영, 2010). 

그리고 스포츠 선수가 본인의 능력을 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대중들이 실망하

게 하는 경우는 인지된 경기상황에 집중하지 못하였을 때 실망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대중들에게 실망을 안기는데 이러한 것들은 선수의 신체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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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능력 이외 심리적 상태가 경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태희, 2011).

정현도(2011)는 심판의 불공정한 판정으로 인해 선수들의 경기력이 저하된다고 

보고 하였고, 심판의 자질 및 태도에 관한 선수들의 인식은 선수들의 의식 즉, 심

판 판정에 대한 신뢰도 및 공정성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으며, 심판의 태도는 경

기 영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김사엽, 김희중, 2000).

김석일, 정범철(2015)은 스포츠 자신감이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한혜원(2010)은 스포츠 자신감이 운동선수의 수

행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주어진 문제 해결과 동시에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

하는데 중요한 역할은 불안감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

은 성공적인 스포츠 수행에 있어 선수들이 높은 수준의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의미

한다(Fletcher, D., Hanton, S., & Mellalieu, S. D, 2006). 스포츠 자신감이 높으면 인지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있을 것이다.

축구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 판정은 운동 수행능력 및 자신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기력에도 심리적 변인들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상

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식된 심판 판정은 스포츠 자신감과 인지된 경

기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며 인식된 심판 판정에 대한 인지된 경기력 

간의 관계에서 스포츠 자신감은 매개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

는 선행 연구들을 근거로 축구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 판정에서 스포츠 자신감, 

인지된 경기력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여,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축구선수들

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선수들의 기량 발전과 축구 심판의 자질 향상

에 기초자료가 되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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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및 문제

  본 연구는 축구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이 스포츠 자신감 및 인지된 경기

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축구선수들

이 인식하는 심판판정과 더불어 스포츠 자신감 및 인지된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첫째, 축구선수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도, 스포츠 자신감, 인지

된경기력에 차이

  둘째, 축구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에 따른 스포츠 자신감의 관계

  셋째, 축구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에 따른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 

  넷째, 스포츠 자신감에 따른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

3. 연구 변인 및 가설

가. 연구변인

  이 연구에서는 축구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이 스포츠 자신감 및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다음과 같은 변인으로 설정 하였다. 배경변인에 

대한 하위요인으로는 학력, 선수경력, 포지션, 출전상태로 구성하였고, 독립변인(심

판판정 인식도) 하위요인으로는 공정성, 일관성, 신뢰성으로 구성하였으며, 매개변

인(스포츠 자신감) 하위요인으로 능력입증, 코치 지도력, 신체적/정신적 준비로 구

성하였으며, 종속변인(인지된 경기력)은 단일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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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변인

나. 연구 가설 

  가설 1. 일반적 특성(학력, 선수 경력, 포지션, 출전 상태)에 따른 심판판정 인

식도, 스포츠 자신감, 인지된 경기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1-1. 학력 간에 따라 심판판정 인식도, 스포츠 자신감, 인지된 경기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1-2. 선수 경력 간에 따라 심판판정 인식도, 스포츠 자신감, 인지된 경기

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1-3. 포지션 간에 따라 심판판정 인식도, 스포츠 자신감, 인지된 경기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1-4. 출전 상태 간에 따라 심판판정 인식도, 스포츠 자신감, 인지된 경기

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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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심판판정 인식도는 스포츠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2-1. 심판판정 인식도는 능력입증에 영향을 미칠 것 인가?

2-2. 심판판정 인식도는 코치 지도력에 영향을 미칠 것 인가?

2-3. 심판판정 인식도는 신체적/정신적 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 인가?

  가설 3. 심판판정 인식도는 인지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설 4. 스포츠 자신감은 인지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수행과정과 연구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

는다.

  가. 본 연구에는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중·고·대학생 선수들을 대상으

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심판 판정 인식이 스포츠 자신감 및 인지된 경

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변인은 통제하지 않았다.  

  다. 선정한 배경변인 이 외의 다른 변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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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심판 판정

축구경기 심판이 공정성, 일관성, 신속성, 신뢰성을 근거로 선수의 경기내용을 규

칙과 상황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행동을 말한다(정다슬, 2015).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 일관성, 신뢰성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나. 스포츠 자신감

자신감이란 자신이 원하는 과제와 행동을 성공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라 

고 정의할 수 있으며(Gould,D.,Weiss,M.R.&Weinberg,R.S., 1981), 스포츠자신감

은 스포츠라는 특수상황 아래에서 갖게 되는 인지 개념으로 스포츠 수행을 성공으

로 해낼 수 있는 능력에 한 개인 확실성의 정도는 믿음이며, 어떤 일을 성공으로 

해낼 수 있다는 마음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Vealey,R.S., 198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스포츠 자신감의 하위요인을 능력입증, 코치 지도력, 신체

적/정신적 준비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다. 인지된 경기력

  

인지된 경기력은 경기장에서 선수 개인이나 팀에서 발휘하는 기술을 포함한 자

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말한다(김지묵,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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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심판

심판이란 경기규칙 내에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하여 경기에 대한 자

신감과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경기를 판정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규칙을 최대한 잘 적용하고, 불공평한 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위험한 경

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거친 플레이는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심판은 사

소한 규칙위반에 대해 반복적으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경기의 질을 저하 시키거

나 흥미를 반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김희중, 2000).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기 분위기와 흐름을 잘 파악하여 적절한 타이밍으로 수

준 높은 경기운영을 선수와 한마음으로 진행하여야하고, 심판은 인간에게 인격이나 

개성이 있듯이 심판으로서의 품격이 있다(안영선, 2014).

심판은 항상 청렴한 자세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수행을 해야 하며 직무

수행에 있어서 사적인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청탁을 절대 배제하여야 한다. 승패를 

겨루는 신성한 경기장에서 부정부패가 난무한다면 이는 축구의 기본정신을 흔드는 

일이고 심판으로서의 자격 상실과 경기 자체의 의미 상실을 의미한다. 정직한 마음

으로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한순간의 오심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 될 뿐만 아니라 경기자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경기로 평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회성, 2007).

심판은 경기규칙에 따라 중립적인 존재로서 경기를 운영하고 판정해야 하며, 경

기규칙을 만들어 수행 하여선 절대 안 된다. 경기규칙을 심판은 선수들에게 지시하

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경기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게 판정을 내

려야 하며 경기상황 중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불미스러운 사태나 부상으로부터 

선수를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심판이 경기 중 잦은 개입으로 경기에 간섭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 규칙에 입각하여 원만한 경기 운영의 조력자로서 

역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Weinberg & Richaedso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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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판정으로 누구나 수용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경기 진행을 하여야 하

고, 사람으로서 시각과 경험을 가지고 판정을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로봇이 아

닌 이상 심판이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으며, 그렇지만 심판의 역할은 중요시 되고 

있고, 심판 판정에 따라 선수들의 진로나 미래가 바뀌고, 결정될 수도 있다(윤희성, 

2014).

경기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심판이며, 그로인해 심판 판정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축구심판의 판정에 관한 연구에서 유리한 판정이 

자기 팀에 이루어졌을 경우 경기에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자신 있는 판정, 공정한 판정 순이였다고 보고하였다(최재만, 1982). 반대

로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는 고의적 오심, 편파적 판정, 상대에게 유리한 

판정, 불공정한 판정 순으로 나타났다(정다슬, 2015).

심판은 경기선수를 위해서 존재하고, 경기선수가 없으면 심판은 있을 수 없다. 

경기선수의 목표, 심리를 확실히 이해하여 경기 진행 시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김지원, 2017).

따라서 심판은 모든 행위에 있어 경기에 관련된 관계자들 모두가 이해할 수 있

도록 공정한 판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내려주어야 하고, 심판 자신들도 심판기술

에 대한 연구와 심신의 조화를 위한 수련을 해야 하며, 규칙 수정에 대한 빠른 수

용과 적용이 필요시 되고, 강한 정의감, 주의력, 집중력, 강인한 체력이 반드시 필

요로 한다(신동성, 2000).

현대사회 스포츠는 선수의 한계에 다다른 기술개발과 치열하고 재미있는 경기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로인해 경기규칙과 규정이 다양화 되고 복잡해지면서 예기치 않게 오심은 어디서

나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함정수, 2013).

오심도 경기의 일부분이였다. 하지만 최고의 시스템과 발전으로 현재는 오심이 

많이 줄고 있다. 심판은 최종 판결을 내리는 상황에서 선수 및 관계자와 관중들이 

인정할 수 있는 최선의 판정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들은 지도자와 선수들이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판정을 내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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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민첩한 위치선정, 순발력 있는 결정, 그에 따른 일관성 있는 규칙 적용이 필요

하다(유인영, 모창배, 2010). 안영선(2014)은 가능하면 행동을 본 즉시 심판의 결

정이 이루어 져야 하고, 자신이 본 상황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판단하여, 판정해

야 한다고 하였다. 축구경기에서 발생하는 공정치 못한 심판판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압축할 수 있고, 구기 종목은 대부

분 공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체력, 강인한 정신, 주변 환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심판판정을 요구한다(김상겸, 문재태, 2014).

2. 스포츠 자신감

스포츠 현장을 관찰해 보면 연습 때는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경기상황 에서

는 뛰어난 경기력을 보이는 선수가 있고, 연습 때는 월등한 기량을 선보이다가 중

요한 경기상황에서 허무하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다. 선수들이 시

합을 하다보면 연습 때는 잘 사용하던 기술을 막상 경기 상황에 사용하려하면 잘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경기가 평소보다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감 이라는 정서적 요인과 운동수행의 관계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이강헌, 구우영, 정구인, 정용각, 2005).

개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것이 자신

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자신

감은 가장 상식적인 의미에서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마음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자신감은 자신의 퍼포먼스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과는 다르고, 자

신감은 성공에 대한 확신이다(Weinberg & Gould, 1995).

인간은 개인의 감정, 사고, 행동을 일정부분 조절하게 하는 자기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인간이 보유한 자체적인 정서구조 및 인지적인 부분에서 설명

이 가능한 자기체계는 많은 사건들에 대한 행동조절, 대안 전략, 학습, 반성 등의 

능력으로 구성되어 자신의 행동에 영향력을 제공하는 자기조정 기능을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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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였다(Bandura, 1986). 이와 같은 주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자기조정기

능을 하는 요인들 중 자기 효능감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얼마나 할 

것인지, 좋은 성과를 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적인 현상에 대항하여 

얼만큼 지속적인 대처를 실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조력이 되고 자기 자신의 능

력에 관한 신념을 형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andura, 

1990).

자기효능감은 개인효능감과 집단 효능감으로 구분되고, 개인 효능감은 성공적으

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행동과정을 구성하고, 그 행동과정을 실제로 

이행하는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 할 수 있고, 집단효능감은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

하기 위한 행동과정들을 구성하고, 그 행동과정을 집단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공유된 신념을 뜻한다(Bandura, 1997).

자신감은 체육활동이나 구체적인 과제수행을 해야 하는 종목에서 자신감을 설명

하기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스포츠의 경쟁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의 자신감을 형

성하는데 중요성을 띤 요인은 성공경험이며, 이는 운동기술 습득, 시합의 승리, 동

요의지지, 심판판정, 코치의 사회적 능력, 홈그라운드 이점 등의 다양한 해석이 가

능한 의미로서 운동선수들의 자신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하기에

는 제한적인 부분이 알려지고 있다(Vealey, 1986; 김원배, 1999).

스포츠 자신감에 대한 정의는 자기효능감 이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성공이

나 경기에서의 좋은 결과를 거둔다는 개념은 선수마다 많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

다는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경기상황에서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스포츠 자신감

의 측정은 자신감의 토대가 되는 목표의 측정과정이 동시에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고, 스포츠 자신감 이론에 선수가 경쟁상황에서 목표한 것을 성취하려는 의지

를 표현하는 경쟁지향성(comoetitive orientation)이라는 개념을 포함 시켰고, 선수

가 경기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일종의 성향이라고 정의하였다

(Vealey, 1986).

스포츠자신감은 특성 스포츠자신감(trait sport-confidence)과 상태 스포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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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state sport-confidence)의 두 개의 구조로 나누고 이들 개념의 상호작용에 대

한 이론을 스포츠 상황에서 구체적 모형(sport-specific model)을 제시하여 설명

하고 성공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에 관한 개인차의 문제도 포함시키고 있다(서종영, 

2001).

Vealey(1986)는 스포츠자신감의 정의를 바탕으로 특성 스포츠자신감은 개인이 

객관적인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스포츠에서 흔히 갖는 능력들이 성공적일 것

이라는 확실성에 대한 신념이며, 상태 스포츠자신감은 특정한 상항에서 실제로 가

지는 자신감으로서, 개인이 스포츠에서 어떤 특정한 순간에 갖는 그 외 능력이 성

공적일 것이라는 확실성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최문영, 2015).

특성 스포츠자신감은 개인이 객관적인 상황을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상태 스포츠자신감은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이 실제로 거치는 자

신감을 말한다(허승욱 등, 2014).

특성 스포츠자신감과 경쟁지향성이 낮은 사람은 같은 객관적인 경쟁상황에서 그

렇지 않은 사람보다 상태 스포츠자신감이 낮다(심기선, 2010). 이 두 요소가 높은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상태 스포츠자신감이 높다. 또한 개인의 특성 스포츠자신감

과 경쟁지향성을 가지고 경기 상황에 임하며 이 두 요소가 개인이 경기에서 실제

로 경험하는 상태 스포츠자신감에 영향을 미친다(송민혁, 2009).

3. 인지된 경기력

스포츠 중에서 가장 넓은 경기장을 사용하는 축구는  다양한 팀의 선수들이 서

로 간의 의사소통과 서로 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선수 개인의 경기력을 100%

이상 발휘해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 중에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발휘하려면 각 구단 및 팀은 물론 선수 개인은 부단한 노력을 하면

서 좋은 경기력을 항상 유지할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 이처럼 선수의 경기력은 개

인 기량과 팀 전술의 부분적인 조화는 물론 팀 전체의 승부의 중요한 관건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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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Hans seley, 1956).

경기에서 패배하기를 원하고 출전하는 선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기력에 

미치는 요인들을 잘 숙지하고 관리하는 선수는 승리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 경기력

은 경기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선수 개인이나 팀이 기술을 포함한 종합적

인 능력을 말한다. 이는 일회성 기록이 아니라 장기간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 훈련

을 통해 얻은 안정적인 개인의 운동능력을 말한다(이상효, 2004).

인지된 경기력은 개인의 경기력이나 기술을 단순하게 ‘잘 수행할 것이다’라는 개

념이 아닌 ‘반드시 성공적으로 경기력을 잘 수행할 수 있다 ’라는 단호하며 내적인 

의지인 것이고, 인지된 경기력은 성공적인 경기력 수행에 대한 확신이라 볼 수 있

다(Weinberg & Gould, 2010).

인지된 경기력은 스포츠에서 목적 지향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수행만

족에 선행하는 변인으로 자신의 능력이 최적의 조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될 때 개

인의 성공감을 증가시키게 되며, 이는 수행 만족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였

다(김준현, 2014) 또한 인지된 경기력은 최고의 수행을 겸비한 실제 경기상황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만족에 선행하는 것이며 목적 지향적 행동의 주요요소라 

할 수 있고, 선수개인이 능력이상의 최상수행 경험을 하는 것은 인지된 운동수행에

서의 성공경험과 느낌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것은 운동수행을 통한 기쁨을 높여 줄 

수 있게 된다(서보영, 2016).

선수가 운동 수행 과정 중 얻어진 결과로 본인이 인지하는 운동 또는 기능의 향

상도, 만족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인지된 경기력이다(이미란, 2016)

스포츠에서의 경기력은 단순히 하나의 대회의 성과가 아닌 오랜 시간 준비해 온 

노력과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개인의 운동능력을 말한다. 경기력의 

의미자체에 가치가 개입되어 좋은 결과를 얻게 하는 능력을 내포하고 있다(김준현, 

전병관, 2015). 이러한 관점에서 경기력은 사회통념상 특정 분양의 전문가 조건인 

전문지식, 훈련, 노력, 안정성 등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 (Starkes, 1993), 신체

적 능력, 운동경험과 학습에 의한 수행력, 심리적 변인 (구우영, 1997), 체력, 기술, 

전술 (Hiddink, 2001)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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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기력의 측정은 단순히 하나의 대회 경기와 결과, 리그 경기의 경기 결

과로 측정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인지된 경기력은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 

경기력을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종목들의 경기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김준현, 전병관, 2015). 이는 인지된 경기력을 단체종목의 토너먼트 경기에서 축

정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개인의 운동능력을 말한다는 정의로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경기에 따라 또는 종목에 따라 선수들이 인지하는 경기력을 측

정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된다(원영인, 2017).

다양한 스포츠 종목 선수들은 경기에서 최고의 경기 능력을 나타내려면 최상의 

경기력을 위해 경기력에 필요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경기상황에 맞는 타이밍으

로 반응해 줄 때 각자 최상의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 종

목에 있어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종목의 경기력을 결정하는 요인

들을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요인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경험과 관찰을 통하여 향상

을 도모해야 하며 경기력을 체계적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훈련과 훈련의 

극대화를 가져오게 하는 과학적인 훈련의 기초가 된다(김수양, 2009).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테니스 

경기 내용분석을 통해 경기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경

기력 향상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장기적으로 경기력을 증가하는 프로그램

을 제시하였다(노갑택, 2002). 축구선수의 경기력 평가를 위한 요인 및 규준개발을 

하여 선수의 개개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홍성진 등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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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분 빈 도
백 분 율 

(%)

학 력

중학교 126 42.0

고등학교 117 39.0

대학교 57 19.0

선수 경력

5년 미만 81 27.0

5~8년 미만 141 47.0

8년 이상 78 26.0

포지션

D F 102 34.0

M F 111 37.0

F W 69 23.0

G K 18 6.0

출전 상태

주 전 228 76.0

교체 멤버 57 19.0

후 보 15 5.0

총  계 300 100.0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축구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이 스포츠 자신감 및 인지된 경기력

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며,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대상, 조사도구,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의 과정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 하고자

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3개 권역(경기, 광주, 전남)의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축구 선수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고, 자기 평가 기입법

(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총 321명을 표본 추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자료 21부를 제외하고 최종

적으로 300명의 설문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참여한 응답자의 설문에 기술 통

계량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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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도구

가. 예비검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세 번에 걸쳐 예비검사(pilot study)를 실시하여 타

당도를 검증하였다. 첫 번째 예비검사의 목적은 설문내용의 적합성 및 설문내용이 

2019년도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축구 선수들에게 적용 가능한 내용인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첫 번째 예비검사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현장에

서 지도하고 있는 교수 1명, 박사 1명, 축구 감독 2명, 코치 1명 총 5명 집단

을 구성하여 연구자가 설문내용을 한 문항씩 설명한 후 의미가 부합하지 않거

나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는 내용을 지적하도록 요구하며, 특히 해당 개념을 

문항 구성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문항들이 특정 영역의 독특한 의미

를 얼마나 잘 나타내주는지를 질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잘못된 사항

은 두 번째 예비검사 설문지에 반영 하였다. 두 번째 예비검사는 2019년 대한

축구협회에 등록되어있는 고등학교 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100명의 소수인원으

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세 번째 예비검사는 첫 번째, 두 번째 예비

검사를 통하여 수정된 설문지의 난이도 및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 하는데 있다.

나.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측정도구 설문지는 축구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

이 스포츠 자신감 및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관한 항목

으로써 축구 선수들이 시합 중 심판판정 인식도에 따라서 스포츠 자신감으로 

인한 인지된 경기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국내·국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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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설문지 주요 구성내용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선행연구

일반적 특성

학 력

4문항 .
선수 경력

포지션

출전 상태

심판판정 인식도

공정성

12문항 황광용(2017)일관성

신뢰성

스포츠 자신감

능력 입증

12문항 심영균(2017)코치 지도력

신체적/정신적 준비

인지된 경기력 인지된 경기력 7문항 김지묵(2010)

보완하여 예비검사를 통한 내용의 적합성과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고, 구성내

용은 <표 2> 와 같다.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측정 도구는 학력, 선수 경력, 포지션, 출전 상태 4문항으로 구성하

여 사용하였다.

2) 심판 판정 인식도

심판 판정 인식도 측정도구는 황광용(2017)의“고등학교 핸드볼선수의 심판판정 

인식에 따른 경기스트레스가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하위 3개 영역 공정성, 일관성, 신뢰성으로<표 

2>와 같이 12문항으로 구성 하였으며, 설문지는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으로 순차적으로 부과 되어있다.



- 20 -

3) 스포츠 자신감

스포츠 자신감 측정도구는 심영균(2017)의 “고등학교 태권도선수의 완벽주의 성

향과 운동몰입의 관계에서 스포츠 자신감의 매개효과”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능력입증, 코치지도력, 신체적/정신적 

준비 하위 3개 영역으로 <표 2>와 같이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지의 

응답형태 측정은 Liker-type 5단계 척도이다. 응답내용에 따라 “매우 그렇지 않

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으로 순차적으로 부과 되어있다.

4) 인지된 경기력

인지된 경기력 측정 도구는 노원택(2008), 김진영(2007), 그리고 김지묵(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 사용하여 <표 2>와 

같이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에 1

점 ‘매우 그렇다’에 5점으로 순차적으로 부과되어 있다.

3. 자료 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Ver. 25.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될 통계기법은 일반적 특성의 

빈도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 할 것이며,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신뢰도분석(cronbach’s α)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학력, 선수 경력, 포지션, 출

전 상태)에 설정된 집단과 심판판정 인식도, 스포츠 자신감, 인지된 경기력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검증을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축구 선수들이 인

식하는 심판판정이 스포츠 자신감 및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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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은 요인간의 관계에 대한 과정 없이 요인의 구조를 탐색해 내는 

통계기법으로, 여러 요인간의 상호관계로부터 공통변량을 구하고, 측정치의 중복성

을 찾아내어 몇 개의 변수 군을 추출해 내는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요인의 추출은 

고유치 1.0 이상, 요인 적재값은 0.5이상을 기준으로 하였고, 총 분산비는 60% 이

상의 설명력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요인구조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 회전 중 요인

행렬표의 요인 적재값의 분산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베리맥스 회전 방법을 사용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목적 중 하나인 각 요인의 항목들이 일정한 상

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검증하기 위해 KMO(Kaiser-Mayer-Olkin)값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값에서 항목들의 일정한 상관의 관계에 대한 여부를 파악 

할 수 있다. KMO측도는 0.6이상이 되지 않으면 변수들의 상관성이 거의 없는 것

으로 간주하며 요인분석의 변수들로서 적절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Bartlett의 구형

성 검정은 변수들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을 검증하는 것으로 유의

확률이 낮을 경우 변수간의 행렬이 단위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고, 요인분석

이 가능하다(김기탁, 2015).

가. 탐색적 요인 분석

1) 심판판정 인식도에 대한 타당도 검증

<표 3>의 심판판정 인식도의 타당도검증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12개의 문항 

중 9개의 문항이 3개의 하위요인(공정성, 일관성, 신뢰성)으로 분류되었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타당성과 적절성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KMO=.780, 

BTS= 859.847, p<.000)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67.298%로 나타나 심판판

정 인식도의 요인들이 설문에 적용하는데 알맞은 결과 값이 도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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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심판판정 인식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Ⅰ 요인Ⅱ 요인Ⅲ

Q4 .836 .166 .145

Q3 .766 .017 .057

Q2 .696 .328 .238

Q1 .643 .224 .136

Q16 .102 .837 .093

Q13 .208 .810 -.010

Q14 .289 .587 .415

Q10 .101 .099 .895

Q9 .208 .072 .836

요인명 공정성 신뢰성 일관성

고유치 2.375 1.902 1.780

분산% 26.387 21.134 19.777

누적분산% 26.387 47.522 67.298

KMO=.780,  BTS=859.847,  Sig=.000

2) 스포츠 자신감에 대한 타당도 검증

<표 4>의 스포츠 자신감의 타당도검증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12개의 문항이 

3개의 하위요인(능력입증, 코치 지도력, 신체적/정신적 준비)으로 분류되었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타당성과 적절성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KMO=.804, 

BTS= 516.838, p<.000)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66.104%로 나타나 스포츠 

자신감의 요인들이 설문에 적용하는데 알맞은 결과 값이 도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3 -

표 4. 스포츠 자신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Ⅰ 요인Ⅱ 요인Ⅲ

Q1 .865 .156 .111

Q4 .848 .085 .255

Q2 .807 .198 .031

Q3 .807 .119 .143

Q10 .130 .881 -.002

Q9 .129 .771 .172

Q8 .222 .756 .085

Q11 .055 .752 .282

Q14 .139 .147 .801

Q13 .306 -.089 .798

Q15 -.057 .169 .659

Q12 .193 .257 .529

요인명 능력입증 코치지도력 신체적/정신적 준비

고유치 3.009 2.716 2.207

분산% 25.077 22.636 18.390

누적분산% 25.077 47.714 66.104

KMO=.804,  BTS=516.838,  Sig=.000

3) 인지된 경기력에 대한 타당도 검증

<표 5>의 인지된 경기력의 타당도검증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7개의 문항이 5

개의 단일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타당성과 적절성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KMO=.853, 

BTS= 248.259, p<.000)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67.590%로 나타나 인지된 

경기력의 요인들이 설문에 적용하는데 알맞은 결과 값이 도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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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심판판정 인식도, 스포츠 자신감, 인지된 경기력의 신뢰도분석

변 인 요인명 (문항수) Cronbach's Alpha

심판판정 인식도

공정성 (4) .776

일관성 (2) .754

신뢰성 (3) .709

스포츠 자신감

능력 입증 (4) .878

코치 지도력 (4) .833

신체적/정신적 준비 (4) .701

인지된 경기력 (5) .879

표 5. 인지된 경기력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Ⅰ

Q3 .870

Q4 .849

Q2 .831

Q1 .813

Q7 .742

요인명 인지된 경기력

고유치 3.380

분산% 67.590

누적분산% 67.590

KMO=.853,  BTS=248.259,  Sig=.000

나. 신뢰도 분석 및 최종문항

1) 신뢰도 분석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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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설문지 주요 구성내용

구성지표 구성내용 최초 문항
제외 

문항
최종 문항

일반적 특성

학 력

1,2,3,4 · 1,2,3,4
선수 경력

포지션

출전 상태

심판판정 

인식도

공정성 1,2,3,4 · 1,2,3,4

일관성 1,2,3,4 3,4 1,2

신뢰성 1,2,3,4 3 1,2,4

스포츠 자신감

능력입증 1,2,3,4 · 1,2,3,4

코치지도력 1,2,3,4 · 1,2,3,4

신체적/정신적 준비 1,2,3,4 · 1,2,3,4

인지된 경기력 1,2,3,4,5,6,7 5,6 1,2,3,4,7

축구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이 스포츠 자신감 및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의 요인별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계수

가 .6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본 연구의 모든 결과 값은 .06이상

이 도출되어 내적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검증 할 것이다.

2) 최종 문항

일반적 특성, 심판판정 인식도, 스포츠 자신감, 인지된 경기력 요인의 탐색적 요

인분석의 결과 값을 통하여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교수 1명, 박사 1명, 축구 감독 1명, 코치 1명 총 4명의 회의를 통하여 문항

을 제거하는 문제에 대해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지장이 없다는 판단 하

에 문항을 제거하고 <표 7>과 같이 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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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축구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이 스포츠 자신감 및 인지된 경

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된 가설을 중심으로 첫째, 일반적 특성

(학력, 선수 경력, 포지션, 출전 상태)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도, 스포츠 자신감, 인

지된 경기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축구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이 스포

츠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셋째, 축구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넷째, 축구 선수들의 스포츠 자신감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도, 스포츠 자신감, 인지

된 경기력 간의 차이

가. 학력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도, 스포츠 자신감, 인지된 경기력의 

차이

1) 학력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도의 차이

학력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이 <표 8>의 결과에 따르면 심판판정 인식도의 하위요인인 공정성(M=3.1905), 

신뢰성(M=3.6905)은“중학교”집단에서, 일관성(M=3.5769)은“고등학교”집단에서 평

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한 결과 일관성은“대

학교”집단과“중학교”, “고등학교” 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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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학력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도의 차이 분석 결과

요 

인
구분 N M SD F p

post

-hoc

공

정

성

중학교(a) 126 3.1905 .69024

2.733 .067 n/s
고등학교(b) 117 3.0256 .79762

대학교(c) 57 2.9474 .64734

전 체 300 3.0800 .73084

신

뢰

성

중학교(a) 126 3.6905 .81778

2.443 .089 n/s
고등학교(b) 117 3.5812 .72206

대학교(c) 57 3.4211 .75468

전 체 300 3.5967 .77344

일

관

성

중학교(a) 126 3.5516 .69808

6.175
** .002 c-a,b

고등학교(b) 117 3.5769 .72699

대학교(c) 57 3.1930 .74854

전 체 300 3.4933 .73149
**p<.01

표 9. 학력별에 따른 스포츠 자신감의 차이 분석 결과

요 인 구분 N M SD F p
post

-hoc

능력

입증

중학교(a) 126 4.3214 .63471

.541 .583 n/s
고등학교(b) 117 4.3910 .51107

대학교(c) 57 4.3026 .78737

전 체 300 4.3450 .62231

코치

지도력

중학교(a) 126 4.0179 .71915

1.173 .311 n/s
고등학교(b) 117 4.1090 .65521

대학교(c) 57 4.1711 .58470

전 체 300 4.0825 .67106

신체적/

정신적 

준비

중학교(a) 126 4.2440 .55449

2.234 .109 n/s
고등학교(b) 117 4.3910 .52664

대학교(c) 57 4.2895 .57436

전 체 300 4.3100 .54992

2) 학력별에 따른 스포츠 자신감의 차이

학력별에 따른 스포츠 자신감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이 <표 9>의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자신감의 하위요인인 능력입증(M=4.3910), 

신체적/정신적 준비(M=4.3910)은“고등학교”집단에서, 코치지도력(M=4.1711)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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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학력별에 따른 인지된 경기력의 차이 분석 결과

요 인 구분 N M SD F p
post

-hoc

인지된

경기력

중학교(a) 126 3.3810 .77869

3.028 .050 n/s
고등학교(b) 117 3.4769 .74132

대학교(c) 57 3.6737 .67468

전 체 300 3.4740 .75047

표 11. 선수 경력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도의 차이 분석 결과

학교”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학력별에 따른 인지된 경기력의 차이

학력별에 따른 인지된 경기력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이 <표 10>의 결과에 따르면 인지된 경기력(M=3.6737)은“대학교”집단에서 평

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 선수 경력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도, 스포츠 자신감, 인지된 경기

력의 차이

1) 선수 경력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도의 차이

선수 경력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

(One way ANOVA)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이 <표 11>의 결과에 따르면 심판판정 인식도의 하위요인인 공정성(M=3.1381), 

신뢰성(M=3.7163), 일관성(M=3.5426) 모두“5~8년 미만”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한 결과 신뢰성은“5년 미만”집단과

“5~8년 미만”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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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구분 N M SD F p

post

-hoc

공

정

성

5년 미만(a) 81 3.0185 .72109

.860 .067 n/s
5~8년 미만(b) 141 3.1383 .74787

8년 이상(c) 78 3.0385 .71063

전 체 300 3.0800 .73084

신

뢰

성

5년 미만(a) 81 3.3457 .74432

6.292
**

.002 a-b
5~8년 미만(b) 141 3.7163 .75586

8년 이상(c) 78 3.6410 .78362

전 체 300 3.5967 .77344

일

관

성

5년 미만(a) 81 3.4568 .59790

.608 .545 n/s
5~8년 미만(b) 141 3.5426 .76646

8년 이상(c) 78 3.4423 .79356

전 체 300 3.4933 .73149
**p<.01

표 12. 선수 경력별에 따른 스포츠 자신감의 차이 분석 결과

요 인 구분 N M SD F p
post

-hoc

능력

입증

5년 미만(a) 81 4.3889 .66144

2.678 .070 n/s
5~8년 미만(b) 141 4.2606 .59000

8년 이상(c) 78 4.4519 .62426

전 체 300 4.3450 .62231

코치

지도력

5년 미만(a) 81 3.9630 .82643

10.705 .000 c-a,b
5~8년 미만(b) 141 3.9894 .60568

8년 이상(c) 78 4.3750 .50444

전 체 300 4.0825 .67106

신체적/

정신적 

준비

5년 미만(a) 81 4.2037 .62763

3.524 .031 a-c
5~8년 미만(b) 141 4.3032 .50428

8년 이상(c) 78 4.4327 .52483

전 체 300 4.3100 .54992
***p<.001

2) 선수 경력별에 따른 스포츠 자신감의 차이

선수 경력별에 따른 스포츠 자신감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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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 12>의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자신감의 하위요인인 공정성(M=4.4519), 

신뢰성(M=4.3750), 일관성(M=4.4327) 모두“8년 이상”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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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선수 경력별에 따른 인지된 경기력의 차이 분석 결과

요 인 구분 N M SD F p
post

-hoc

인지된

경기력

5년 미만(a) 81 3.2222 .83666

13.992 .000 c-a,b
5~8년 미만(b) 141 3.4298 .70506

8년 이상(c) 78 3.8154 .60626

전 체 300 3.4740 .75047
***p<.001

표 14. 포지션 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도의 차이 분석 결과

요 구분 N M SD F p post

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한 결과 코치지도력은“8년 이상”집단

과“5년 미만”,“5~8년 미만”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으며, 신체적/정신적 준

비는“5년 미만”집단과“8년 이상”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선수 경력별에 따른 인지된 경기력의 차이

선수 경력별에 따른 인지된 경기력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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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 13>의 결과에 따르면 인지된 경기력(M=3.8154)은“8년 이상”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한 결과 인지된 경

기력은“8년 이상”집단과“5년 미만”,“5~8년 미만”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다. 포지션 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도, 스포츠 자신감, 인지된 경기력

의 차이

1) 포지션 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도의 차이

포지션 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

(One way ANOVA)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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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hoc

공

정

성

DF(a) 102 3.0368 .67615

4.280
**

.006 b-d

MF(b) 111 3.2297 .72780

FW(c) 69 3.0217 .74968

GK(d) 18 2.6250 .78239

전체 300 3.0800 .73084

신

뢰

성

DF(a) 102 3.5980 .78256

2.807
* .040 c-d

MF(b) 111 3.6126 .68981

FW(c) 69 3.6957 .75999

GK(d) 18 3.1111 1.09664

전체 300 3.5967 .77344

일

관

성

DF(a) 102 3.4853 .79434

.821 .483 n/s

MF(b) 111 3.4369 .68463

FW(c) 69 3.6087 .71161

GK(d) 18 3.4444 .72536

전체 300 3.4933 .73149
**p<.01, *p<.05

이 <표 14>의 결과에 따르면 심판판정 인식도의 하위요인인 공정성(M=3.2297)

은 “MF”집단에서, 신뢰성(M=3.6957), 일관성(M=3.6087)은“FW”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한 결과 공정성은“MF”집단

과“GK”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으며, 신뢰성은 “FW”집단과“GK”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포지션 간에 따른 스포츠 자신감의 차이

포지션 간에 따른 스포츠 자신감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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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 15>의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자신감의 하위요인인 능력입증(M=4.5543), 

코치지도력(M=4.2935)은“FW”집단에서, 신체적/정신적 준비(M=4.7500)는“GK”집

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한 결과 능

력입증은“MF”집단과“FW”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으며, 코치지도력은 “FW”

집단과 “DF”, “GK”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고, 신체적/정신적 준비는 “DF”

집단과 “FW”,“GK”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으며,“MF”집단과 “FW”,“GK”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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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포지션 간에 따른 스포츠 자신감의 차이 분석 결과

요 인 구분 N M SD F p
post

-hoc

능력

입증

DF(a) 102 4.3676 .55257

4.847
**

.003 b-c

MF(b) 111 4.2297 .73942

FW(c) 69 4.5543 .43906

GK(d) 18 4.1250 .60785

전체 300 4.3450 .62231

코치

지도력

DF(a) 102 3.9926 .62582

4.949
**

.002 c-a,d

MF(b) 111 4.0946 .63787

FW(c) 69 4.2935 .68727

GK(d) 18 3.7083 .83248

전체 300 4.0825 .67106

신체적/

정신적 

준비

DF(a) 102 4.2500 .47590

12.164*** .000
a-c,d

b-c,d

MF(b) 111 4.1554 .60495

FW(c) 69 4.5326 .48868

GK(d) 18 4.7500 .25725

전체 300 4.3100 .54992
***p<.001, **p<.01

표 16. 포지션 간에 따른 인지된 경기력의 차이 분석 결과

요 인 구분 N M SD F p
post

-hoc

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포지션 간에 따른 인지된 경기력의 차이

포지션 간에 따른 인지된 경기력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16>과 같다.

이 <표 16>의 결과에 따르면 인지된 경기력(M=3.8435)은“FW”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한 결과 인지된 경기력은

“DF”집단과“MF”,“FW”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으며,“MF”집단과 “FW”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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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된

경기력

DF(a) 102 3.1941 .78675

11.575*** .000
a-b,c

b-c

MF(b) 111 3.5135 .62936

FW(c) 69 3.8435 .75371

GK(d) 18 3.4000 .59409

전체 300 3.4740 .75047
***p<.001

표 17. 출전 상태 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도의 차이 분석 결과

요 

인
구분 N M SD F p

post

-hoc

공

정

성

주전(a) 228 3.0428 .73204

1.407 .247 n/s
교체멤버(b) 57 3.2237 .75841

후보(d) 15 3.1000 .55742

전체 300 3.0800 .73084

신

뢰

성

주전(a) 228 3.5833 .78743

.153 .153 n/s
교체멤버(b) 57 3.6316 .73107

후보(d) 15 3.6667 .75593

전체 300 3.5967 .77344

일

관

성

주전(a) 228 3.4583 .75488

1.158 .316 n/s
교체멤버(b) 57 3.5877 .69515

후보(d) 15 3.6667 .40825

전체 300 3.4933 .73149

라. 출전 상태 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도, 스포츠 자신감, 인지된 경

기력의 차이

1) 출전 상태 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도의 차이

출전 상태 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

(One way ANOVA)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17>과 같다.

이 <표 17>의 결과에 따르면 심판판정 인식도의 하위요인인 공정성(M=3.2237)

은 “교체 멤버”집단에서, 신뢰성(M=3.6667), 일관성(M=3.6667)은“후보”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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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출전 상태 간에 따른 스포츠 자신감의 차이 분석 결과

요 인 구분 N M SD F p
post

-hoc

능력

입증

주전(a) 228 4.3586 .64179

9.617
***

.000 c-a,b
교체멤버(b) 57 4.4605 .49278

후보(d) 15 3.7000 .34330

전체 300 4.3450 .62231

코치

지도력

주전(a) 228 4.0822 .66834

1.147 .319 n/s
교체멤버(b) 57 4.1447 .64598

후보(d) 15 3.8500 .79507

전체 300 4.0825 .67106

신체적/

정신적 

준비

주전(a) 228 4.3026 .55776

.641 .528 n/s
교체멤버(b) 57 4.3684 .53265

후보(d) 15 4.2000 .50178

전체 300 4.3100 .54992
***p<.001

표 19. 출전 상태 간에 따른 인지된 경기력의 차이 분석 결과

요 인 구분 N M SD F p
post

-hoc

2) 출전 상태 간에 따른 스포츠 자신감의 차이

출전 상태 간에 따른 스포츠 자신감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

(One way ANOVA)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18>과 같다.

이 <표 18>의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자신감의 하위요인인 능력입증(M=4.4605), 

코치지도력(M=4.1447), 신체적/정신적 준비(M=4.3684) 모두“교체멤버”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한 결과 능력입증은

“후보”집단과“주전”,“교체멤버”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출전 상태 간에 따른 인지된 경기력의 차이

출전 상태 간에 따른 인지된 경기력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

(One way ANOVA)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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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된

경기력

주전(a) 228 3.5842 .73486

10.925
***

.000 a-b
교체멤버(b) 57 3.1263 .65534

후보(d) 15 3.1200 .85457

전체 300 3.4740 .75047
***p<.001

이 <표 19>의 결과에 따르면 인지된 경기력(M=3.5842)은“주전”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한 결과 인지된 경기력은

“주전”집단과“교체멤버”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축구 선수들의 심판판전 인식도, 스포츠 자신감, 인지된 경

기력 간의 인과관계

축구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이 스포츠 자신감 및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정된 변인을 중심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분석의 사전단계로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에 의하면 요인관의 관계에서 심판판정 인식도(공정성, 신뢰성, 일관성)

와 스포츠 자신감(능력 입증, 코치 지도력, 신체적/정신적 준비) 간의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 심판판정 인식도의 하위요인 중 공정성은 스포츠 자신감의 하위요인

인 신체적/정신적 준비(p<.01)에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신뢰성은 

스포츠 자신감의 하위요인인 능력입증(p<.01)에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

고, 일관성은 스포츠 자신감의 하위요인인 능력입증(p<.01), 코치 지도력(p<.05), 

신체적/정신적 준비(p<.01)에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심판판정 인식도(공정성, 신뢰성, 일관성)와 인지된 경기력 간의 상관관계를 실시

한 결과 심판판정 인식도의 하위요인 중 신뢰성은 인지된 경기력(p<.05)에 정(+)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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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심판판정 인식도, 스포츠 자신감, 인지된 경기력 간의 상관분석 결과

공정성 신뢰성 일관성
능력
입증

코치
지도력

신체적/
정신적 
준비

인지된 
경기력

A 1

B .486** 1

C .370** .312** 1

D -.106 .226** .243** 1

E .040 .055 .120* .340** 1

F -.157** -.025 .262** .374** .340** 1

G -.058 .122* -.087 .104 .213** .25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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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자신감(능력입증, 코치 지도력, 신체적/정신적 준비)과 인지된 경기력 간

의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 스포츠 자신감의 하위요인 중 코치 지도력, 신체적/정

신적 준비는 인지된 경기력(p<.01)에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모든 상관계수는 .8이하의 값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

가. 축구 선수들의 심판판정 인식도가 스포츠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1) 심판판정 인식도가 능력입증에 미치는 영향. 

심판판정 인식도의 하위요인인 공정성, 신뢰성, 일관성이 스포츠 자신감의 하위

요인인 능력입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정성(t=-5.802***)요인을 높게 인

식 할수록 능력입증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성

(t=5.153***), 일관성(t=4.846***)을 높게 인식 할수록 능력입증에 정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21>과 같다. 심판판정 인식도

의 3개의 독립변인은 능력입증의 전체변량에 17.7%를 설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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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심판판정 인식도에 따른 능력입증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E β

(상수) 3.556 .199 17.890 .000

공정성 -.309 .053 -.363 -5.802 .000

신뢰성 .254 .049 .315 5.153 .000

일관성 .237 .049 .279 4.846 .000

R=421a,    R²=.177,    F=21.285,    p=.000

종속변수 = 능력입증
***p<.001

표 22. 심판판정 인식도에 따른 코치 지도력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E β

(상수) 3.669 .235 15.642 .000

공정성 -.015 .063 -.016 -.233 .816

신뢰성 .022 .058 .025 .380 .704

일관성 .109 .058 .118 1.880 .061

R=122a,    R²=.015,    F=1.501,    p=.214

종속변수 = 코치 지도력

2) 심판판정 인식도가 코치 지도력에 미치는 영향. 

심판판정 인식도의 하위요인인 공정성, 신뢰성, 일관성이 스포츠 자신감의 하위

요인인 코치 지도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심판판정 인식도(공정성, 신뢰

성, 일관성)는 스포츠 자신감의 하위요인인 코치 지도력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18>과 같다. 

3) 심판판정 인식도가 신체적/정신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 

심판판정 인식도의 하위요인인 공정성, 신뢰성, 일관성이 스포츠 자신감의 하위

요인인 신체적/정신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정성(t=-4.629***)요인

을 높게 인식 할수록 신체적/정신적 준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일관성(t=6.311***)을 높게 인식 할수록 신체적/정신적 준비에 정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19>와 같다. 심판판정 

인식도의 3개의 독립변인은 신체적/정신적 준비의 전체변량에 14.3%를 설명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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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심판판정 인식도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준비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E β

(상수) 4.016 .179 22.401 .000

공정성 -.222 .048 -.295 -4.629 .000

신뢰성 .002 .044 .002 .038 .970

일관성 .278 .044 .370 6.311 .000

R=379a,    R²=.143,    F=16.509,    p=.000

종속변수 = 신체적/정신적 준비
***p<.001

표 24. 심판판정 인식도에 따른 인지된 경기력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E β

(상수) 3.500 .259 13.536 .000

공정성 -.126 .069 -.123 -1.824 .069

신뢰성 .209 .064 .216 3.270 .001

일관성 -.112 .064 -.109 -1.752 .081

R=207a,    R²=.043,    F=4.424,    p=.005

종속변수 = 인지된 경기력
**p<.01

고 있다.

나. 축구 선수들의 심판판정 인식도가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1) 심판판정 인식도가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심판판정 인식도의 하위요인인 공정성, 신뢰성, 일관성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신뢰성(t=3.270**)요인을 높게 인식 할수록 인지된 경기력

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20>과 같

다. 심판판정 인식도의 3개의 독립변인은 인지된 경기력의 전체변량에 4.3%를 설

명해 주고 있다.

다. 축구 선수들의 스포츠 자신감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1) 스포츠 자신감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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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스포츠 자신감에 따른 인지된 경기력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E β

(상수) 1.676 .393 4.264 .000

능력입증 -.032 .075 -.026 -.426 .670

코치지도력 .167 .068 .149 2.449 .015

신체적/정신적준비 .291 .084 .213 3.447 .001

R=289a,    R²=.083,    F=8.964,    p=.000

종속변수 = 인지된 경기력
**p<.01, *p<.05

스포츠 자신감의 하위요인인 능력입증, 코치 지도력, 신체적/인지적 준비가 인지

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코치 지도력(t=2.449*), 신체적/정신적 준

비(t=3.447**)요인을 높게 인식 할수록 인지된 경기력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21>과 같다. 스포츠 자신감의 3개의

독립변인은 인지된 경기력의 전체변량에 8.3%를 설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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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축구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이 스포츠 자신감 및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가설

을 검증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도, 스포츠 자신감, 인지

된 경기력의 차이

가. 학력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도, 스포츠 자신감, 인지된 경기력의

차이

첫째, 축구 선수들의 학력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심

판판정 인식도의 하위요인 중 일관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학교 집단이 

중학교, 고등학교 집단 보다 가장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진영(2007), 노원택(2008), 김지묵(2010)의 심판판정 인식도 관련 연구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지면 심판판정 인식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집단 보다 대학교 집단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반면, 오형민(2018)의 고등․대학교 대상으로 연구한 심판

판정 인식도 관련 연구에서는 심판판정 모든 요인이 소속별(고등학교․대학교)에 따

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본 연구 결과 및 선행연구(김진영, 2007; 

노원택, 2008; 김지묵, 2010) 결과와 상이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

면 축구 소속(초․중․고․대학교․프로)별 마다 다른 환경과 선수들의 특성이 달라서 이

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에 각 환경, 선수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판판정 인식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축구 선수들의 학력에 따른 스포츠 자신감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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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능력입증. 신체적/정신적 준비에서

는 고등학교 집단이 가장 높게 인지한다고 나타났고, 코치 지도력은 대학교 집단이 

가장 높게 인지한다고 나타났다. 김관호(2012)의 중학교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코치 지도력에 대해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력이 올라갈수록 코치 지도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이

한 결과이다. 이는 연구 대상간의 차이로 판단되고 본 연구를 뒷받침 해주지 못하

고 있다. 

셋째, 축구 선수들의 학력에 따른 인지된 경기력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김태훈(2015)의 연구에서 소속에 따른 인지된 경기

력 차이에 대한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여 본 연구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리고 김지묵(2010), 이선장(2009)의 연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

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순으로 대학교 선수들의 인지된 경기력이 가장 높이 나

타났으며, 이는 중, 고등학교 선수들에 비해 대학교 선수들은 성인이면서 자신들의 

경기력이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나. 선수 경력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도, 스포츠 자신감, 인지된 경기

력의 차이

첫째, 선수 경력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신뢰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오형민(2018)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며, 본 연구 결과

와 상반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고,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교 선수들의 연구 대상간의 차이로 생각되며, “5년 미만”의 선수들과 “5

년~8년 미만”의 선수들에게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5년~8년 미만”, “8년 이

상”집단에서 평균 이상의 값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는 5년 미만의 선수들이 경기 

경험이 적어 심판 판정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김

지묵(2010), 김성준(2012), 김태훈(2015)의 연구 결과와도 상이한 결과이다.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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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구 대상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김진영(2007)의 연구에서

는 축구 선수들의 경력에 따라 심판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고 하여 본 연구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둘째, 선수 경력에 따른 스포츠 자신감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코치 지도력, 

신체적/정신적 준비 두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두 하위요인 모두 

“8년 이상” 집단에서 가장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경력이 오래될수

록 지도자들에게 받은 지도경험이 많고, 그래서 지도력을 신뢰한다고 판단된다.김

관호(2012)의 중학교 축구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경력이 낮은 집단이 가

장 낮게 인식한다고 하였고,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박준모(2011)의 

권투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높은 경력 일수록 스포츠 자신감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를 일부분 지지해주고 있다.  

셋째, 선수 경력에 따른 인지된 경기력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8년 이상” 집단

이 가장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윤병인(2014)

의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력에 따라 적게 운동을 한 선수 보다 

오래 운동을 한 선수들이 인지된 경기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보고 하였고, 

김태훈(2015)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경력이 높을수록 경기력에 대해 높게 인지하

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또한, 

김지묵(2010)의 연구에서는 경력에 따른 인지된 경기력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하

였으며,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력이 높을수록 자기 

경기력에 대한 자신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포지션 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도, 스포츠 자신감, 인지된 경기

력의 차이

첫째, 포지션에 심판판정 인식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공정성과 신뢰성에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오형민(2018) 연구 결과에서 심판판정의 인식은 포

지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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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공정성에서는 “MF” 와 “GK” 포지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

는 심판 판정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포지션과 그렇지 않은 포지

션의 차이로 판단된다. 김태훈(2015)의 농구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

면 본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신뢰성에서는 “FW” 와 “GK” 포

지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FW” 포지션이 경기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하는 포지션이고, 득점과도 연결되는 판정이 많이 이루어지는 포지션이

기에 심판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GK”포지션은 심판 판정이 

다른 포지션 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포지션에 따른 스포츠 자신감에 대한 분석결과는 3개의 하위요인 모두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능력입증, 코치지도력, 신체적/정신적 준비 모두 “FW”와

“GK”포지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신체적/정신적 준비는 “GK”가 제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호(201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신체적/정신적 

준비에서 “GK 와 FW”가 가장 높은 인식을 한다고 보고 하였고, 이는 본 연구 결

과와 일치하다. 이러한 결과는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득점, 실점, 경기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신체적/정신적 준비에 

대한 두 포지션의 심리적 부담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GK”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특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신체적/정신적 준비에서 다른 포지션에 비

해 가장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포지션에 따른 인지된 경기력에 대한 분석 결과는 “DF”와“FW” 포지션에

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FW” 포지션이 가장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마추어 선수들은 상대 공격수의 플레이에 의

해 수비하는“DF”포지션보다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플레이를 하는 “FW”포지

션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단, 1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DF”포지션의 

중대한 임무에 대해 아마추어 학생 선수들은 책임감이 부족하여 가장 낮게 인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김지묵(2010)의 중학교, 고등학교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상이한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아마추어 성인 선수들도 포함되어 연구 대상

의 차이로 보여 지며, 본 연구를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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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출전 상태 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도, 스포츠 자신감, 인지된 

경기력의 차이

첫째, 축구 선수들의 출전상태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오형

민(2018)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속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

서는 하위요인으로 신속성은 제외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지

묵(2010)과 김영준, 김현태, 나도현(2011)의 연구결과에서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둘째, 축구 선수들의 출전상태에 따른 스포츠 자신감에 대한 분석 결과는 능력입

증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교체 선수들이 가장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교체 선수들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여야 주전으로 올라갈 수 있고, 중

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마추어 축구 선수들의 경우 학년 순 위주의 경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학년일 경우 교체 선수들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김원민(2017)

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코치 지도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주전 선수

가 교체 선수, 후보 선수에 비해 높게 인지한다고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교체 

선수가 모든 하위요인에서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로 아마추어 학생 선수들의 경우 교체 선수들이 주전 선수들을 제칠 

수 있는 요인은 자신의 능력을 경기장에서 지도자에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축구 선수들의 출전상태에 따른 인지된 경기력에 대한 분석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주전 선수들에게 가장 높게 인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전 선수들이 교체 선수, 후보 선수 보다 경기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고, 경기 경험

이 많아 자신의 경기력에 대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지묵(201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 하였고,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

과로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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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구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이 스포츠 자신감 및 인

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가. 축구 선수들의 심판판정 인식도가 스포츠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축구 선수들의 심판판정 인식도가 스포츠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능력입증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신뢰성, 일관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병인(2014)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심판 판정의 인식은 

스포츠 자신감에 긍정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

하였을 때, 심판 판정이 신뢰성, 일관성이 있을 때 선수들의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경기력에도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판단된다. 나순복, 장용갑, 김도훈, 이석준, 이천희(2008)은 태권도 선수

의 스포츠 자신감이 심판판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심판판정이 자신감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함으로써, 심판 판정과 스포츠 자신감의 상

호작용을 보고하여 본 연구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또 코치 지도력에는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신체적/정신적 준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일관

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 판정 인식도 하위요인 중 공정성이 스

포츠 자신감의 모든 하위요인에 부(-)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는데, 능력입증과 신체

적/정신적 준비에는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심판이 공정하게 판정을 내

리지 않아도 선수들의 능력이 좋으면 자신의 능력을 입증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신체적/정신적 준비도 마찬가지로 공정한 판정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준비만 되어있다면 선수들은 심판을 믿고 자기 자신만의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정성은 상이한 결과를 나

타내었는데 이는 연구대상과 종목 특성상 태권도는 개인 종목인 반면, 축구는 단체

종목으로써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나. 축구 선수들의 심판판정 인식도가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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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 판정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심판판정 인식 하위요인 신뢰성에서 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박경진(2009)의 중학교, 고등학교 농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농구경기에 있어 

신뢰성이 심판판정의 인식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유희선

(2012)의 대학 및 프로 농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일치하여 본 연구 결과

를 지지해 주고 있다. 김지묵(2010)의 중학교, 고등학교 축구 선수를 대상으로 한 

심판 판정 인식도가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에서도 신뢰성은 인지된 

경기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

다. 이러한 것을 유추해 보았을 때 심판 판정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심판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청렴한 교육

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심판 판정에 대한 오심

을 줄여 판정시비를 없애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축구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 판정에 따른 인지된 경기력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가 지속·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축구 선수들의 스포츠 자신감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축구 선수들이 인식하는 스포츠 자신감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코치 지도력과 신체적/정신적 준비가 인지된 경기력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치 지도력과 신체적/정

신적 준비가 높을수록 인지된 경기력이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손명호(2013)의 

유도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코치 지도력, 신체적/정신적 준비가 

좋을수록 경기력이 유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본 연구 결과

와 일치하여, 뒷받침 해주고 있다. 또 고화섭(2014)의 대학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도 코치 지도력이 인지된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일부분 지지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준비

가 코치 지도력 보다 높게 인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선수 개인이 자기 자신

에 대한 준비가 좋을 때 지도자의 영향을 받아 경기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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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되고, 선수 개개인이 자기 자신의 장점, 단점을 알고, 보완하여 지도자 

또한 선수들의 장점, 단점을 파악하고 지도하여 선수들의 자신감을 향상 시켜 준다

면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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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및 제 언

1.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축구 선수들의 인식하는 심판판정이 스포츠 자신감 및 인지된 경

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학력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도의 차이 결과는 일관성 에서만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학력별에 따른 스포츠 자신감의 차이 결과는 모든 하위 요인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력별에 따른 인지된 경기력의 차이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선수 경력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도의 차이 결과는 신뢰성 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선수 경력별에 따른 스포츠 자신감의 차이 결과는 능력입증, 코

치 지도력, 신체적/정신적 준비 모두 “8년 이상” 집단에서 가장 높게 인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코치 지도력, 신체적/정신적 준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선수 경력별에 따른 인지된 경기력 차이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8년이

상” 집단에서 가장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포지션별에 따른 심판판정의 인식도 차이 결과는 공정성, 신뢰성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공정성에서는 “MF”와 “GK”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고, 신뢰성에서는 “FW”와 “GK”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포지션별에 따

른 스포츠 자신감의 차이 결과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능

력입증에서 “MF”와 “FW”, 코치 지도력에서는 “FW”와 “DF, GK”, 신체적/정신적 

준비에서는 “DF”와 “FW, GK”, “MF”와 “FW, GK”포지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포지션별에 따른 인지된 경기력의 차이 결과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고, 

“FW”와 “DF”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출전상태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도에 대한 차이 결과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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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공정성은 교체선수들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

타내었고, 신뢰성과 일관성에서는 후보 선수들에게 가장 높은 평균값이 나타났다. 

출전상태에 따른 스포츠 자신감의 차이 결과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든 하위요인에서 교체 선수들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

었다. 출전상태에 따른 인지된 경기력에 대한 차이 결과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주전 선수들에게서 가장 높은 평균값이 나타났다.

  다섯째, 심판판정 인식에 따른 스포츠 자신감에 대한 차이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심판판정 인식도의 하위 요인 공정성이 스포츠 자신감 하위요인 능력입

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뢰성과 일관성은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판정 인식도는 스포츠 자신감 하위요인 코치 지

도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정신적 준비에는 공정성

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관성은 신체적/정신적 준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심판판정 인식에 따른 인지된 경기력에 대한 차이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신뢰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정성과 일관성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스포츠 자신감에 따른 인지된 경기력에 대한 차이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신체적/정신적 준비와 코치 지도력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능력입증은 인지된 경기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2. 제 언

  본 연구의 연구결과 및 논의와 관련하여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남자 중학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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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대학교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한정지었기 때문에 전체 축구선수들에게 적용 

할 수 없으며,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자 축구선수, 초등학교, 실

업팀, 프로축구선수 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3개 권역(경기, 전남, 광주)의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한정하

였기 때문에 좀 더 연구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적인 후속연구와 각 지역 간의 

비교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선정한 배경변인 이외에 다른 변인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

에 후속연구에서 축구선수들의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과 심판판정 인식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규명 할 수 있다면, 선수들의 자신감 및 경기력 향상과 심판

판정에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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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해당하는 곳에 “ ü ”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학력은?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2. 귀하의 선수 경력은 ? 

  ① 5년 미만  ② 5~ 8년 미만  ③ 8년 이상

3. 귀하의 포지션은 ?  

  ① DF  ② MF  ③ FW  ④ GK 

4. 귀하의 출전 상태는? 

  ① 주전   ②교체멤버   ③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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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문항들은 심판판정 인식도에 관하여 묻고 싶습니다. 자세히 읽으시고 해당 항

목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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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한 경기마다 심판들은 동일한 판정기준

에 따라 심판을 본다.
➀ ➁ ③ ④ ➄

2
최근 참가한 경기에서 불리한 판정이 없었다

고 생각한다.
➀ ➁ ③ ④ ➄

3
최근 참가한 경기에서 유리한 판정이 없었다

고 생각한다.
➀ ➁ ③ ④ ➄

4
경기 후 공정한 심판판정을 하였다고 항상 

생각한다.
➀ ➁ ③ ④ ➄

5
주심은 동일한 판정기준에 일관성 있게 규칙

을 적용을 한다.
➀ ➁ ③ ④ ➄

6 심판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표출한다. ➀ ➁ ③ ④ ➄

7
자신과 동일한 반칙을 상대방이 했을 경우 

일관되게 판정을 내린다.
➀ ➁ ③ ④ ➄

8
판정에 대해 지도자가 항의하더라도 일관되

게 심판을 본다.
➀ ➁ ③ ④ ➄

9
경기 시 심판의 정확한 판정은 선수들에게 

신뢰감을 준다.
➀ ➁ ③ ④ ➄

10 경기 시 심판은 소신 있는 태도로 심판을 본다. ➀ ➁ ③ ④ ➄

11
경기 시 심판은 자신감 있는 태도로 심판을 본

다.
➀ ➁ ③ ④ ➄

12
경기 시 심판의 품위 있는 행동들이 선수 및 

지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다.
➀ ➁ ③ ④ ➄

Ⅱ. 심판판정 인식도(1 ~ 1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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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문항들은 스포츠 자신감에 관하여 묻고 싶습니다. 자세히 읽으시고 해당 항목

에 “ ○ 또는 ü ”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문 항 내 용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선수보다 운동을 잘했을 때 자신감

이 생긴다.
➀ ➁ ③ ④ ➄

2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믿음직한 선수라고 

말할 때 자신감이 생긴다.
➀ ➁ ③ ④ ➄

3
나는 상대편 선수보다 경기를 더 잘했을 때 

자신감이 생긴다.
➀ ➁ ③ ④ ➄

4
나는 상대방 선수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

여 주었을 때 자신감이 생긴다.
➀ ➁ ③ ④ ➄

5
나는 유능한 지도자 밑에서 운동할 때 자신감

이 생긴다.
➀ ➁ ③ ④ ➄

6
나는 지도자의 예측이 믿을만할 때 자신감이 

생긴다.
➀ ➁ ③ ④ ➄

7
나는 지도자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자신감이 생긴다.
➀ ➁ ③ ④ ➄

8
나는 지도자의 결정에 믿음이 갈 때 자신감이 

생긴다.
➀ ➁ ③ ④ ➄

9
나는 운동하는 것에 집중이 잘 될 때 자신감

이 생긴다.
➀ ➁ ③ ④ ➄

10
나는 운동 기술을 향상시켰을 때 자신감이 생

긴다.
➀ ➁ ③ ④ ➄

11
나는 나의 목표에 집중이 잘 될 때 자신감이 

생긴다.
➀ ➁ ③ ④ ➄

12
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시합을 잘 준비했을 

때 자신감이 생긴다.
➀ ➁ ③ ④ ➄

Ⅲ. 스포츠 자신감 (1~ 1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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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문항들은 인지된 경기력에 관하여 묻고 싶습니다. 자세히 읽으시고 해당 항

목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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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경기 수행능력은 만족할 만하다. ➀ ➁ ③ ④ ➄

2 나의 슛 적중률은 만족할 만하다. ➀ ➁ ③ ④ ➄

3 나의 패스 적중률은 만족할 만하다. ➀ ➁ ③ ④ ➄

4 나의 공격 처리는 만족할 만하다. ➀ ➁ ③ ④ ➄

5 나의 수비 처리는 만족할 만하다. ➀ ➁ ③ ④ ➄

6 나는 정신력이 강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➀ ➁ ③ ④ ➄

7 나의 경기운영은 만족할 만하다. ➀ ➁ ③ ④ ➄

Ⅳ. 인지된 경기력 (1~ 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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