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

지도자는 선수에게 다양한 형태의 코칭을 제공한다. 최

근 스포츠의 가치가 공정 및 존중의 사회적 덕목과 결부되

고, 선수의 인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도자의 자율적이고 

지지적인 코칭이 주목받고 있다. 자율성지지 코칭이란 지

도자가 선수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기분을 인정해주는 민주적이고 지지적인 행

동을 의미한다(Black & Deci, 2000; 김기형, 박중길, 2009

에서 재인용).

자율성지지 행동은 인간의 기본적 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허예빈, 김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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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기본적 심리욕구는 개인이 즐거움과 재미를 경험하

는 내적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최유나, 최예림, 

2019). 많은 선행연구에서 주요타자의 자율성지지 행동과 

개인의 기본적 심리욕구, 내적동기, 긍정적인 정서 간의 정

적인 관계를 확인하였다(김보연, 송용관, 천승현, 2015; 박

중길, 정주혁, 2010; 최헌혁, 조승관, 2021).

스포츠 현장에서도 지도자의 자율성지지 행동은 선수의 

내적동기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내적으로 

동기화된 선수는 긍정적인 자세로 훈련에 임하는 동시에 

즐거움이나 만족감 같은 기분 좋은 정서를 체험할 가능성

이 있다. 실제로 지도자의 민주적, 지지적인 코칭행동은 선

수의 즐거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김승연, 장덕선, 

2009), 선수의 내적동기는 운동몰입(정철규, 이우경, 

2021), 운동지속(김학권, 윤상영, 2020) 그리고 선수생활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은주, 김

영숙,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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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태권도선수가 지각하는 자율성지지 코칭과 훈련태도 및 선수만족의 구조적 관계를 검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법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해 중, 고등학교 태권도겨루기선수 24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1을 활용해 기술통계,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분석하였으며, Amos 24를 활용해 확인적 요인 분석,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자율성지지 코칭은 흥미와 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율성지지 코칭은 코치지도만족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흥미는 과제수행만족에, 열의는 과제수행만족과 코치지도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지도자의 자율성지지 코칭은 태권도선수의 훈련태도 및 선수만족에 부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태권도지도자의 효과적인 코칭과 그에 따른 성과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태권도선수, 자율성지지 코칭, 훈련태도, 선수만족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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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의 적극적인 훈련참여와 선수생활만족은 스포츠심

리학에서 꾸준히 다루어지는 변수이다. 그 이유는 앞서 언

급한 변수들이 스포츠의 여러 부정적인 현상들을 감소시키

기 때문이다. 선수의 운동열의는 탈진과 부적상관이 있으

며(박동훈, 오영택, 양명환, 2017), 내적동기가 높은 선수는 

스트레스를 낮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현진, 이동

호, 류호상, 201). 선수만족은 탈진과 부적상관이 있는(박

인경, 김효미, 박승하, 2017) 반면 운동지속과는 정적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민준, 2017). 

선수의 적극적인 훈련참여는 훈련태도로 설명될 수 있다

(최유리, 김지혁, 2015). 성취, 열의, 흥미, 방관의 4가지 하

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취는 선수가 뚜렷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훈련에 참여하는 태도이고, 열의는 온 정성과 

힘을 다해 훈련에 참여하는 태도, 흥미는 훈련 자체를 즐기

며 하는 마음, 방관은 훈련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태도이다(최유리, 이용국, 2019).

선행연구에서는 자율성지지 코칭과 관련된 지도자 요인

이 선수의 운동태도(양상훈, 남광우, 2019), 스포츠태도(안

형근, 오상덕, 2015) 그리고 선수태도(이자형, 최영준, 

2012)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수가 지각

한 지도자의 민주적 코칭이 기본적 심리욕구를 자극하여 

훈련태도(김동화, 박규남, 2020), 체육교사의 자율성지지가 

학생의 수업태도에(조홍식, 2011)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지도자의 자율

성지지 코칭이 선수의 훈련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밖에 지도자의 자율성지지 코칭이 운동을 즐기고 실

력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자율적 동기와(임창하, 천승

현, 송용관, 2023), 운동에 긍정적으로 헌신하는 운동열의, 

운동몰입에(오영택, 박동훈, 김정준, 양명환, 2021), 무도생

들의 지각된 자율성지지가 자발적 의지와 즐거움을 바탕으

로 한 조화열정에(양진영, 임태희, 김동현, 2016) 정적인 영

향력을 가진다는 사실도 자율성지지 코칭이 선수의 훈련태

도와 연관성이 있음을 가늠케 한다.

선수만족은 선수의 다양한 욕구 충족으로 인한 긍정적 

정서반응을 의미한다(황성호, 2019). 선수만족은 과제수

행, 사회적상호작용, 코치지도성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다. 과제수행은 내가 선택한 종목이나 향상되는 

기량에 대한 만족을, 사회적상호작용은 코치 및 동료들과

의 관계에 대한 만족을, 코치지도성은 코치의 지도방법이

나 능력에 대한 만족을 의미한다.

지도자의 자율적 코칭이 이러한 선수의 만족감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배준수, 박수경, 김수연, 2022). 지

도자의 자율성지지 코칭은 선수의 기본적 심리욕구만족(이

철, 송용관, 2011; 안현석, 송용관, 2019)과, 운동수행(유경

은, 천승현, 2017)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유사하게 지도자의 민주적 코칭은 선수만족, 운동지

속, 선수와 코치 간의 유대감을 예측한다(강철우, 이창환, 

정승훈, 2019). 지도자의 사회적지지 코칭은 선수의 운동몰

입(함규환, 양명환, 2010), 지도자의 배려적인 코칭은 선수

의 코치에 대한 욕구 만족(최만식, 유정인, 김재훈, 2013)에 

정적인 관련이 있다. 이는 지도자의 자율성지지 코칭이 선

수만족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지도자의 자율성지지 코칭이 선수의 긍정적인 훈

련태도와 선수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종목에서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전무하다. 하지만 훈

련태도와 유사변수라고 할 수 있는 그릿(박성언, 한승용, 

2019; 정승훈, 윤성찬, 류종수, 2022), 운동열정(김철용, 최

승식, 양상훈, 2021; 송진구, 김덕진, 2021), 운동열의와 운

동몰입(오영택 등, 2021) 등에 태권도지도자의 자율성지지 

코칭이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태권

도에서도 지도자의 자율성지지 코칭과 훈련태도의 관련성

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태권도지도

자의 자율성지지 코칭이 선수만족과 가지는 연관성에 대해

서 살펴본다면 태권도현장에 효과적인 코칭에 필요한 정보

가 한 층 풍성해질 것이다. 

한편 훈련태도와 선수만족의 관련성에 주목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운동선수가 훈련에 흥미를 느끼어 자발적

으로 최선을 다해 참여한다면, 수행성취는 물론 지도자와

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통해 선수생활의 만족감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운동선수의 자기관리가 운동수행

만족과(이승희, 2010), 운동만족(김주연, 권천달, 2018)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태권도선수의 셀프리더십이 운동만

족에 유의한 영향(최정일, 정명규, 임신자, 2017)을 미쳤다

는 선행연구를 통해 두 변수의 연관성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운동선수가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은 욕구 

충족과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태권도지도자의 자율성지지 코

칭과 훈련태도 및 선수만족의 구조적 관련성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권도선수가 지각한 자율성지지 

코칭과 훈련태도 및 선수만족의 구조적 관계를 검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태권도지도자의 자율성지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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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행동의 영향력을 가시화하여 현장의 지도자들이 효율적

인 코칭 전략을 계획하는 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기를 기

대해본다.

2. 연구 가설과 모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자율성지지 코칭은 훈련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1-1. 자율성지지 코칭은 흥미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1-2. 자율성지지 코칭은 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 자율성지지 코칭은 선수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2-1. 자율성지지 코칭은 과제수행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자율성지지 코칭은 코치지도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훈련태도는 선수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흥미는 과제수행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흥미는 코치지도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열의는 과제수행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열의는 코치지도성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2023년 전국태권도 우수선수초청 스토브리그 훈련에 참

여한 중, 고등학교 태권도겨루기선수 304명을 임의표집하

였다. 자료코딩 과정에서 획일적인 응답 62개를 제외한 

242(남성 144명, 여성 98명)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평균연령은 15.7세(±1.6), 평균선수

경력 5.5년(±3.1)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아래 <Table 1>과 같다. 

구분
인원

(%)

평균연령

(±)

평균경력

(±)

성별
남성 144(59.5) 15.8(1.5) 5.4(2.8)

여성 98(40.5) 15.5(1.6) 5.5(3.4)

소속
중학교 64(26.4) 13.8(1.4) 4.9(3.6)

고등학교 178(73.6) 16.4(1.0) 5.7(2.8)

Table 1. 연구참여자 특성

2. 연구절차 및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자율성지지 코칭, 

훈련태도 그리고 선수만족 설문지를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하였다. 수정한 설문지를 활용해 중, 고 태권도겨루기선수

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IBM SPSS Statistics 21과 IBM SPSS Amos 24를 활용

해 분석하였다. 각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성지지 코칭

Deci(2001)가 개발하고 김기형, 박중길(2009)이 우리나

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자율성지지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1요인 6문항(“우리팀 지도자는 나에게 선택권을 제공한

다.”)으로 이루어진 변수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 모형 적합지수는 x²=34.046, df=9, Q=3.783, 

GFI=.965, CFI=.985, TLI=.974, RMSEA=.096(90% CI= 

.063-.131), SRMR=.0193으로 나타났다. 문항 간 내적 일치

도는 .944로 나타났다. 

2) 훈련태도

최유리, 이용국(2019)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개발한 훈Figure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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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4요인 16문항으로 이루어진 변

수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과정

에서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40 이하인 11, 

12, 13문항을 제외한  4요인 13문항으로 나타났다. 1요인 

흥미 3문항(“나는 훈련 시간이 즐겁다.”), 2요인 열의 4문항

(“나는 훈련시간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으로 임한

다.”), 3요인 방관 3문항(“나는 훈련시간에 아무생각이 

없다.”), 4요인 성취 3문항(“나는 국가대표선수가 되기 

위해서 훈련한다.”)으로 나타났다. 모형 적합지수는 x²= 

222.890, df=59, Q=3.778, GFI=.900, CFI=.952, TLI=.937, 

RMSEA=.096(90% CI=.083-.109), SRMR=.0481로 나타났

다. 문항 간 내적 일치도는 흥미 .927, 열의 .924, 방관 

.912, 성취 .875로 나타났다.

3) 선수만족

Chelladurai(1984)와 Widmeyer & Williams(1991)가 개

발하고 황성호(2019)가 수정 및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

다. 3요인 9문항으로 이루어진 변수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요인 과제수행 만족 3문항

(“나는 태권도를 배워가는 과정에 만족한다.”), 2요인 사회

적 상호작용 만족 3문항(“나는 현재의 선･후배 관계에 만족

한다.”), 3요인 코치지도 만족 3문항(“나는 지도자가 나의 

동작을 수정해주는 것에 만족한다.”)으로 나타났다. 모형 

적합지수는 x²=86.258, df=24, Q=3.594, GFI=.939, CFI= 

.965, TLI=.947, RMSEA=.093(90% CI=.072-.114), SRMR= 

.0433으로 나타났다. 문항 간 내적 일치도는 과제수행만족 

.856, 사회적상호작용 .803, 코치지도 .89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IBM SPSS 

Statistics 21을 활용해 기술통계, 문항 간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을 실시하였다. IBM SPSS Amos 24를 활용

해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을 실시하였다. 특히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에서는 SMC .40 

이상일 때 잠재변수가 측정변수를 잘 설명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문항을 삭제함으로써 모형 적합지수를 고려하였다

(송지준, 2013, Mullan, Markland, & Ingledew, 1997). 모

든 자료의 통계적 유의미 수준은 신뢰도 95%(p<.05)로 설

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측정모형의 평가,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정 그리고 가설 검정의 순서로 생성하였다. 

1. 측정모형의 평가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측정모형을 분석하

였다. 이 과정에서 측정변수의 SMC 수치를 평가해 문항 

s3, s4, s5, s6, s9, a3, a8,  a9, a10, a14, a15, c1을 삭제하였

다. 이 과정에서 훈련태도의 하위요인 중 방관 및 성취 요

인 그리고 선수만족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상호작용 만족

이 모형에서 삭제되었다.

아래 <Table 2>처럼 모형 적합지수는 x²=187.139, df= 

80, p=.000 Q=2.339, GFI=.911, CFI=.961, TLI=.949, 

RMSEA=.075(90% CI=.061-.088), SRMR=.0387으로 나타

났다. 모든 비표준화 요인부하량(B)은 0보다 크고, 이들 추

정치에 대한 C.R. 값도 2를 초과하였다. SMC 수치도 모두 

.4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수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

는 .868~.923 사이로 나타났다. 

변수 B β S.E. C.R. SMC α

자율성

지지

코칭

c6 .989 .838 .056 17.629 .702

.923

c5 .994 .802 .061 16.253 .643

c4 .964 .827 .056 17.196 .684

c3 .942 .856 .051 18.385 .733

c2 1.000 .890 - - .791

훈

련

태

도

흥미
a1 1.000 .887 - - .786

.892
a2 1.033 .908 .064 16.170 .825

열의

a4 1.000 .791 - - .626

.902
a5 1.007 .850 .069 14.631 .722

a6 .963 .831 .068 14.216 .690

a7 1.053 .875 .069 15.172 .766

선

수

만

족

과제

수행

만족

s1 1.000 .863 - - .745
.842

s2 .870 .849 .062 14.025 .722

코치

지도

만족

s7 1.000 .809 - - .655
.868

s8 1.105 .950 .075 14.703 .902

x²=187.139, df=80, p=.000 Q=2.339, GFI=.911, CFI=.961, 

TLI=.949, RMSEA=.075(90%CI=.061-.088), SRMR=.0387

Table 2. 측정모형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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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정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집중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 CR) 수치를, 판별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수치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아래 <Table 3>처럼 모든 변

수의 CR 수치는 .7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제곱 값이 AVE 수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459~.733 사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1).

3. 가설 검정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해 연구가설을 검정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첫째, 자율성지지 코칭은 흥미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519, 

p<.001),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둘째, 자율성지지 코칭은 

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553, 

p<.001),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셋째, 자율성지지 코칭은 

과제수행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가설 3는 기각되었다. 넷째, 자율성지지 코칭은 코치

지도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477, p<.001), 가설 4는 채택되었다. 다섯째, 흥미는 과제

수행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496, p<.001), 가설 5는 채택되었다. 여섯째, 흥미는 코치

지도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가설 6은 기각되었다. 일곱째, 열의는 과제수행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317, p< 

.001), 가설 7은 채택되었다. 여덟째, 열의는 코치지도만족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407, p< 

.001), 가설 8은 채택되었다. 모형 적합지수는 x²=190.964, 

df=82, p=.000 Q=2.329, GFI=.910, CFI=.960, TLI=.949, 

RMSEA=.074(90%CI=.061-.088), SRMR=.0394으로 나타났

다. 이상의 결과를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제시하면 <Figure 

2>와 같다. 

가설 경로 β S.E. C.R. p 결과

1-1 흥미 ← 자율성지지 .519 .075 7.887 .001 채택

1-2 열의 ← 자율성지지 .553 .056 8.221 .001 채택

2-1 과제수행만족 ← 자율성지지 .094 .077 1.383 .167 기각

2-2 코치지도만족 ← 자율성지지 .477 .059 6.828 .001 채택

3-1 과제수행만족 ← 흥미 .496 .076 6.521 .001 채택

3-2 코치지도만족 ← 흥미 -.021 .050 -.319 .749 기각

3-3 과제수행만족 ← 열의 .317 .104 4.182 .001 채택

3-4 코치지도만족 ← 열의 .407 .077 5.391 .001 채택

x²=190.964, df=82, p=.000 Q=2.329, GFI=.910, CFI=.960, TLI=.949, RMSEA=.074(90%CI=.061-.088), SRMR=.0394

Table 4. 구조방정식 모형 검정 결과 

구분 자율성 지지 코칭 흥미 열의 과제수행만족 코치지도만족

자율성 지지 코칭 1

흥미 .520** 1

열의 .553** .589** 1

과제수행 만족 .519** .733** .653** 1

코치지도 만족 .693** .459** .658** .567** 1

CR .993 .977 .993 .974 .983

AVE .966 .955 .973 .950 .968
*

p<.05, 
**

p<.01

Table 3.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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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태권도선수가 지각하는 자율성지지 코칭과 훈련태도 및 

선수만족의 구조적 관계를 검정하기 위해서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성지지 코칭은 흥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구체적으

로 흥미는 훈련을 즐기며 하는 것을 의미하며, 즐거움을 경

험하기 위해 활동에 임하는 내적동기와 관련이 있다(Ryan 

& Deci, 2000). 교사의 자율성지지는 학습자의 내적동기

(김보연, 송용관, 천승현, 2015; 박중길, 정주혁, 2010), 학

습자의 교과흥미(윤찬수, 조건상, 2018), 개인의 즐거움(최

헌혁, 조승관, 2021; 최유나, 최예림, 2019)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는 자율성을 경험했을 

때 흥미를 느끼고, 운동에 몰입한다(김이삭, 김영재, 2020; 

윤인애, 이윤구, 2018). 

또한 자율성지지 코칭은 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열의는 

선수가 훈련에 온 정성을 다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열의는 학생들이 고된 훈련상황에서 최선의 노력과 불굴의 

투지를 발휘하는 정신력(김원배, 2002), 선수가 자신이 수

행하는 운동에 긍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운

동열의와 유사하다. 지도자의 자율성지지가 선수의 정신력

(송용관, 천승현, 2017)과 운동열의 및 운동몰입(오영택, 박

동훈, 김정준, 양명환, 202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자율성지지는 학습자의 적극적인 

수업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정은이, 2012; 

한승수, 이은주, 2022)도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자율성지지 코칭은 과제수행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1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자율성지지 코칭은 코치지도만족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2는 채택되었

다. 구체적으로 지도자의 코칭행동은 선수의 코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성창훈, 1999). 코치지도만족은 코

치의 지도방법이나 능력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한다. 선수

가 선호하는 지도행동이 코치의 실제행동과 일치할 때 선

수는 수행향상과 만족감을 경험한다(Chelladurai, 1978: 한

국스포츠심리학회, 2005에서 재인용).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서 자율성지지 코칭이 코치지도만족에 미치는 직접적

인 효과를 찾기 어렵다. 자율성지지 코칭과 유사한 민주적

이고 지지적인 유형의 코칭이 선수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태권도지도자의 민주적

인 코칭이 선수의 코치지도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김순정, 2007), 민주적이고 지지적인 긍정적 형태의 지도

행동은 선수만족과 지도효율성(강철우, 이창환, 정승훈, 

2019; 박신영, 2018), 코치지도만족(오경수, 정선현, 2021)

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지도자의 카리스

마적 행동이 내･외재적 지도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반면, 개별적 배려행동은 내재적 지도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영옥, 김윤태, 김진표, 2001). 

Figure 2.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태권도선수가 지각한 자율성지지 코칭과 훈련태도 및 선수만족의 구조적 관계  47

셋째, 흥미는 과제수행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느끼는 즐거움은 만족과 같은 개인의 정서 및 행동

을 긍정적으로 예측한다(배정섭, 서광봉, 2022). 훈련에 재

미를 느끼며 즐기는 선수는 내적동기가 높기 때문에 기술

향상에 주목함으로써 만족감이 높다. 대표적으로 과제목표

성향의 운동선수는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노력

을 기울인다(Duda, 1992). 

그러나 흥미는 코치지도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2는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열의는 과제수행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3은 채택되었다. 개인이 

자신의 일에 높은 열의를 보일 때 직무에 대한 만족감과 

지속의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박인경, 박성아, 박

승하, 2021). 성인학습자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가 학업만족

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김은

미, 2021). 운동에 대한 자신감, 전념, 활력 등의 열의가 높

을 때 운동에 대한 만족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박순

문, 권태동, 이재은, 2018). 

또한 열의는 코치지도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3-4는 채택되었다. 열의는 최선

을 다해 훈련에 참여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열의를 갖고 

훈련하는 선수는 지도자를 신뢰하고 지도자의 코칭에 만족

하는 경향이 있다. 열의와 개념적으로 유사한 운동몰입을 

살펴보면, 운동몰입과 선수만족은 관련성이 높고, 몰입 수

준에 따라 만족의 정도가 달라진다(오윤선, 김상현, 임세

영, 2007). 태권도선수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운동몰입

은 운동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

홍준, 2010).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

다. 첫째, 자율성지지 코칭은 흥미와 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율성지지 코칭은 코치지

도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흥

미는 과제수행만족에, 열의는 과제수행만족과 코치지도만

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

하면, 태권도지도자의 자율성지지 코칭은 훈련태도와 선수

만족에 부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훈련태도는 선

수만족에 부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한편 향후 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지지 코칭이 과제수행만족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를 연구한다면, 지도자의 코칭

과 선수만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둘

째, 본 연구에서는 흥미가 코치지도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가 훈련 상황에서 

선수가 느끼는 재미 또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지도자라는 외부요인보다는 내적동기요인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가 태권도겨루기선수의 훈련태도와 만족을 높이

는 지도자의 코칭 전략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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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 support coaching, training 

attitude, and player satisfaction perceived by Taekwondo 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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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 support coaching, 

training attitude, and player satisfaction perceived by Taekwondo players.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242 middle and high school Taekwondo players using an online 

questionnaire. IBM SPSS Statistics 21 was used to analyze the internal consistency among items and descriptive 

statistics, and Amos 24 was used to analyze confirmatory factor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Results First, autonomy support coaching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interest and enthusiasm. 

Second, autonomy support coaching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coach guidance satisfaction. Third, 

it was found that interest had a positive effect on task performance satisfaction, and enthusiasm had a positive 

effect on task performance satisfaction and coach guidance satisfactio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the leader's autonomy support coaching had a partial positive effect on training 

attitude and player satisfaction.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effective coaching of 

Taekwondo leaders and their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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