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1)

태권도는 우리나라 전통 무예이며 대표적인 스포츠 종목

이다. 투기 스포츠 종목의 특징은 상대방의 공격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며, 이는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효율적인 신체기술 능력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

의 지각기술 능력은 빠르게 진행되는 스포츠 상황에서 성

공적인 운동수행을 위해 필요하다(Williams, Davids, & 

Williams, 1994). 

지각(perception)이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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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해 주위 환경의 모든 사물과 사건

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지각은 환경

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효과적

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들어온 모든 정보를 통합해주는 역

할을 하는데(Kim, 2000), 이렇게 받아들인 지각을 효과적

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지각기술(perception skill)이라고 한

다. 지각기술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과 더불어 

운동기술 장면에서도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며, 더 

나아가 스포츠에서 전문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Abernethy, 1990; Williams & Elliott, 1999; Kim & Kim, 

2012).

인간은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해 정

보를 습득하게 된다(Blakemoro & Jennett, 2002).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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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태권도 숙련성과 상대방 준비자세에 따른 시각탐색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있다.

방법  태권도 겨루기 숙련자 5명과 비숙련자 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안구움직임추적장치를 착용한 상태로 

무선적으로 제시되는 총 24회의 발차기 영상에 물러딛기 후 무릎을 올려 반응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숙련성과 준비자세에 

따른 시각탐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영역별 시선고정시간 비율을 분석하기 위해 삼원분산분

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숙련성과 준비자세에 따른 시선고정시간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숙련성과 준비자세에 따른 시선고정빈도는 숙련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구제적으로 숙련자가 적은 시선고정빈도

를 나타냈다. 하지만 준비자세에 따른 시선고정빈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숙련성과 준비자세에 따른 시선고정시간 비율은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영역별 시선고정시간 비율은 숙련성, 준비자세, 영역별 시선고정위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통해 태권도 지도자는 초보자의 겨루기를 지도할 때 주요 시각탐색 위치를 파악하여 시선고정빈도를 

적게 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의 준비자세에 따라 다른 시각탐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시각탐색을 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태권도, 준비자세, 시각탐색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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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을 통해 입력되는 정보는 여러 가지 지각 요소 중 인간

의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Posner, Nissen, & Klein, 1976; Kim & Kim, 2012), 이러

한 시각정보는 시각탐색 활동을 통해 획득한다.

시각탐색(visual search)은 움직임을 준비하여 실행하거

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여러 환경의 시각정보 중에서 필

요한 주요 단서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운동경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Kim, 2000; Vickers, 1996; Williams, 2000). 

시각을 통한 정보처리는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스포츠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결정(decision-making)에 큰 영향을 

준다(Hagemann, Strauss, & Canal-Bruland, 2006). 운동경

기 상황에 대한 판단, 즉, 숙련된 지각과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서 운동 행동의 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숙련자의 시각탐색과 그에 따른 반응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Ripoll, 1991; Williams & Elliott, 1999). 

시각탐색에 관한 연구는 골프(Vickers, 1992), 테니스

(Farrow, Chivers, Hardingham, & Sachse, 1998), 배드민

턴(Taylor, Burwitz, & Davids, 1994; Kim, Gub, Park, & 

Lee, 2007), 배구(Vickers & Adolphe, 1997; Park & Kim, 

2004), 볼링(Song & Han, 2018) 등과 같은 구기 종목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고, 투기 종목에서는 가라데(Williams 

& Elliott, 1999; Mori, Othani, & Imanaka, 2002), 유도

(Piras, Pieranotozzi, & Squatrito, 2014), 그리고 태권도

(Kim & Kim, 2012; Lee & Kim, 2012; Milazzo, Rosnet, 

& Fournier, 2016) 등 여러 종목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투기 종목에서 시각탐색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Williams & Elliott(1999)는 가라데 선수의 숙련도에 따

른 시각탐색을 분석한 결과, 초보자와 숙련자 모두 머리와 

가슴에 시선을 고정하지만, 숙련자들이 머리에 시선을 더 

많이 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ipoll, Kerlirzin, 

Strin, & Reine(1995)은 복싱(French boxing) 숙련도에 따

른 시각탐색 연구에서 숙련자와 중간숙련자, 초보자를 대

상으로 시각탐색을 분석한 결과, 숙련자가 중간숙련자와 

초보자에 비해 적은 시선고정빈도와 긴 시선고정시간이 나

타났다. 이는 숙련자가 낮은 시각탐색률을 사용하여 더 효

율적인 시각탐색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 & 

Kim(2012)은 태권도 숙련도에 따른 시각탐색 전략의 차이

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겨루기 상황에서 숙련자가 초보자

보다 적은 시선고정빈도와 시선이동수를 보였다. Lee & 

Kim(2012)의 태권도 연구에서는 숙련자가 중간숙련자, 초

보자보다 긴 시선고정시간과 적은 시선고정빈도 그리고 적

은 시선이동수가 나타났다. 또한, Milazzo, Rosnet, & 

Foumier(2016)는 태권도 숙련자는 초보자보다 긴 시선고

정시간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인간은 오른손과 왼손 그리고 오른발과 왼발 중 

어느 한쪽이 더 선호되며, 일반적으로 비우세한 쪽 보다 우

세한 쪽이 수행력에 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Swinnen, Jardin, & Meulenbroek, 1996; de Poel, Peper, 

& Beek, 2006). 또한, 지각적 친숙도가 낮은 왼손잡이의 

동작보다 지각적으로 친숙한 오른손잡이의 동작이 시선의 

효율성이 더 높고 행동 결과의 예측이 더 정확하다(Lofiing, 

Sölter, Hagemann, & Strauss, 2015).

이와 관련하여, Park(2019)은 좌･우 투수에 반응하는 타

자의 숙련도에 따른 시각탐색 비교 연구에서 우투수보다 

좌투수 상대시 많은 시선이동수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으

며, Hagemann(2009)은 테니스 과제에서 연구대상자에게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영상을 보여준 결과, 왼손잡이의 

스트로크를 예상하는데 더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Loffing, Hagemann, Strauss, & Baker(2012)는 배

구 초보자와 숙련자를 대상으로 공격의 좌우 방향을 예측

하게 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오른손 공격보다 왼손 공격의 

예측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숙련자가 초

보자보다 왼손 공격의 예측을 더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초보자와 숙련자 모두 왼손잡이를 상대할 때 낮

은 지각적 친숙도로 인해 낮은 예측 정확성과 시각탐색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숙련자는 왼손잡이에 대한 예측 정

확도가 낮으며, 시각탐색 또한 오른손잡이와는 다른 결과

가 나타났다. 이처럼 라켓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종목의 경우 좌･우의 차이에 따라 시각탐색의 차이가 나타

나며, 예측의 어려움이 나타난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태권도 겨루기 또한 엇서기와 맞서기와 같은 

준비자세에 따라 공격과 방어의 수단이 되며(Jin, 2008), 차

기 기술의 사용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Lim, 1993) 자세변

화에 따른 시각탐색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태권도 숙련성과 준비자세에 따른 시각

탐색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숙련자의 시각탐색을 파악하여 태권도 수련에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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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북대학교 IRB 승인(IRB No. 2020-09-005- 

001) 후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태권도 숙련성에 따라 

숙련자와 비숙련자로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별 5명씩 총 10

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모든 연구대상자는 20~23살로 

(교정)시력 0.8이상인 오른발잡이 남자대학생으로 선정하

였다. 숙련자 집단은 W 대학교 태권도 학과 남자 겨루기 

선수로 10년 이상 선수 경력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였으

며, 비숙련자 집단은 J 대학교 남자 대학생으로 태권도 수

련 경험이 1년 이하인 학생들로 구성하였다. 모든 연구참여

자는 자발적으로 참여 하였으며, 실험 동의서 작성 후 연구 

과제에 대한 설명과 유의 사항을 전 달 후 본 실험을 진행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Group
People

(n)

Age

(years)

Vision Experience

(years)L R

expert 5 21.8±1.3 1.2±0.2 1.2±0.3 12.2±2.0

novice 5 22±1.6 1.3±0.4 1.3±0.4 0.7±0.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eople

2. 실험도구

1) 안구움직임추적시스템

안구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서 안구움직임 추적시스템 

(Dikablis Eye Tracking System, Ergoneers, Germany)을 

사용하며, 측정한 영상 자료 분석은 Ergoneers 사의 D-Lab 

Eye Tracking Head Mounted Essential 프로그램을 이용하

였다. 그리고 시각-동작 시스템(Vision-action system)을 사

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시선행동과 발차기 동작 수행시의 동

작을 동시에 기록하였다. 시각-동작 시스템은 안구움직임 

추적과 수행 동작을 동시에 볼 수 있게 해주는데 스크린에 

제시되는 발차기 전과 후에 정확히 어느 시점을 보았는지 

확인하여 이를 통해 시각탐색의 변인을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양안을 측정하며 샘플링 주파수

는 60Hz로 안구 움직임 자료를 받았다. 또한 촬영된 영상

은 태블릿과 연결된 노트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실험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안구움직임추적장치의 착용 모습 및 구성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 Dikablis Eye Tracking System

2) 동영상파일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동영상 파일은 비디오 카메라

(SONY HDR-CX900)를 사용하여 실제 태권도 시합 시 상

대선수의 거리와 눈높이를 가정(Williams & Elliott, 1999)

하여 연구에 사용할 동영상 파일을 제작하였다. 또한, 겨루

기 준비자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Adobe Premiere Pro)을 사

용하여 좌우반전 시켰다. 과제에 사용된 좌우반전 영상은 

<Figure 2>와 같다.

Figure 2. Kicking video file(mirrored)

3. 실험과제 및 절차

1) 실험과제

본 연구의 실험과제는 스크린에 제시되는 발차기 영상

(돌려차기, 속임동작 후 돌려차기, 발 붙여 차기, 속임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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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발 붙여 차기)을 좌우반전한 8가지 발차기를 각 3회씩 

무선적으로 할당하여 총 24회 제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발차기 영상에 물러딛기 후 무릎을 올려 반응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영상에서 제시되는 발차기는 Jung(2014)의 전자호구를 

사용한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경기 내용 비교 분석 연구

에서 시합상황에서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발차기인 

돌려차기와 발 붙여 차기로 선정하였다.

2) 실험 절차

본 실험을 진행하기 연구대상자들은 실험 참여 동의서 

작성 후 실험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전 연구대상자들

에게 준비운동과 과제 수행시 주의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범을 보여주었다. 연구대상자는 안구움직임추적장치를 

착용 후 안구의 움직임과 시선의 위치를 일치시키기 위한 

보정(calibration) 과정을 거쳤으며, 간단한 연습기회를 제

공하였다. 본 실험에서 연구대상자는 스크린과 3m 떨어진 

위치에서 태권도 겨루기 준비자세를 취한 뒤, 스크린에 제

시되는 발차기 영상에 물러딛기 후 무릎을 올려 반응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스크린에 제시되는 발차기 영상은 좌

우반전된 8가지 발차기를 3회 반복하였으며, 총 24번의 발

차기 영상을 무선적으로 제시하였다. 실험 장면은 <Figure 

3>과 같다.

Figure 3. Experimental scene

4. 자료분석 방법

1)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숙련성과 상대방의 준비자세에 따른 시각

탐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선고정시간, 시선고정빈

도, 시선고정비율, 전체 영역별 시선고정시간 비율을 분석

하였다. 시선고정은 시선이 100ms 이상 한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Vickers, 1996).

시선고정시간은 영상 속 발차기에 시선고정이 이루어진 

전체 시선고정시간의 평균값(ms)을 구하여 산출하였다. 또

한 시선고정빈도는 영상 속 발차기에 시선을 고정한 총 빈

도수의 평균값(회)을 산출하였으며, 시선고정비율은 전체 

수행시간 중 시선을 고정한 총 시간의 비율(%)을 산출하였

다. 전체 영역별 시선고정시간 비율은 제시되는 동영상에 

대해 피험자가 어떠한 시선행동에 따라 사전 정보 단서로 

사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시되는 동영상을 크게 머리, 

흉부, 복부, 다리 부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 통계분석

본 연구는 숙련성과 준비자세에 따른 시각탐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4.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숙련성(초보자 vs. 숙련자)과 준비자세(엇서기 vs. 맞서기)

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종속변인인 시각탐색(시선고정시간, 

시선고정빈도, 시선고정비율)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

해 반복측정에 의한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영역별 시선고정시간 비율은 숙련성과 준비자세, 영역별시

선고정위치를 독립변인으로 반복측정하는 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반복측정에 대한 Mauchly의 구형성 검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Greenhousr-Geisser의 수정된 자유도

에 의한 결과로 검정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Bonferroni를 

실시하였다. 또한 가설 검증을 위한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

은 .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는 태권도 숙련성과 상대방 준비자세에 따른 시

각탐색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준비자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상을 좌우반전 시켰으며, 숙련

성의 경우 숙련자 집단과 비숙련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시각탐색 분석 방법으로는 시선고정시간과 시선고정빈도, 

시선고정비율, 전체 영역별 시선고정시간 비율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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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탐색

1) 숙련성과 준비자세에 따른 시선고정시간

<Figure 4>는 숙련성과 준비자세에 따른 시선고정시간

을 나타낸 것이다. 숙련성과 준비자세에 따른 시선고정시

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숙련성[F (1, 4)=3.021, p>.05]과 준비

자세[F (1, 4)=0.075, p>.05]의 주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숙련성과 준비자세[F (1, 4)=0.382, p>.05]

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igure 4. Visual fixation time on expertise and junbijase

2) 숙련성과 준비자세에 따른 시선고정빈도

<Figure 5>는 숙련성과 준비자세에 따른 시선고정빈도

를 나타낸 것이다. 숙련성과 준비자세에 따른 시선고정빈

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숙련성[F (1, 4)=15.081, p<.05]에 따

른 주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준비자세[F (1, 4) 

=4.001, p>.05]의 주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숙련성과 준비자세[F (1, 4)=0.16, p>.05]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igure 5. Visual fixation frequency on expertise and junbijase

3) 숙련성과 준비자세에 따른 시선고정시간 비율

<Figure 6>은 숙련성과 준비자세에 따른 시선고정비율

을 나타낸 것이다. 숙련성과 준비자세에 따른 시선고정시

간 비율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숙련성[F (1, 4)=2.726, p>.05]과 

준비자세[F (1, 4)=0.104, p>.05]의 주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숙련성과 준비자세[F (1, 4)=0.099, p> 

.05]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Figure 6. Visual fixation time ratio on expertise and junbij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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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영역별 시선고정시간 비율

<Figure 7>은 숙련성과 준비자세에 따른 영역별 시선고

정시간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숙련성과 준비자세, 영역별 

시선고정위치에 따른 영역별 시선고정시간비율을 살펴보

기 위해 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숙련

성[F (1, 1)=2.720, p>.05], 준비자세[F (1, 1)=0.106, p> 

.05], 고정위치[F (1.457, 5.826)=1.764, p>.05]에 따른 주효

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상호작용효과를 살

펴본 결과 숙련성과 준비자세[F (1, 4)=0.098, p>.05], 숙련

성과 고정위치[F (1.227, 4.908)=0.223, p>.05], 준비자세와 

고정위치[F (2.108, 8.431)=0.648, p>.05], 숙련성, 준비자

세, 고정위치[F (1.446, 5.784)=0.295, p>.05]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위 결과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숙련자는 준비자세에 따른 영역별 시선고정시간비율의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비숙련자는 준비자세에 따른 영

역별 시선고정시간비율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숙련자는 맞서기 자세에서 복부영역에 비해 

흉부영역에 시선고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엇

서기 자세에서는 복부와 머리영역에 비해 흉부영역에 시선

고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7. Visual fixation locations for each

area on expertise and junbijase

Ⅳ. 논  의

역동적인 스포츠 상황에서 선수들이 받아들이는 정보는 

수없이 많은데 선수들은 시각을 통해 많은 정보를 받아들

인다. 특히 우수한 선수일수록 선택적 주의를 통한 선별된 

유용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수행에 활용하게 되는데 이

들의 시각탐색의 특성을 규명하여 초보자를 위한 학습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

구는 태권도를 과제로 숙련성과 준비자세에 따라 시각탐색

의 차이를 규명하였는데 연구결과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시선고정시간은 숙련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지만, 숙련자가 초보자보다 긴 시선고정시간을 

나타냈다. 선행연구(Lee & Kim, 2012; Ripoll et al., 1995; 

Williams & Elliott, 1999; Ward, Williams, & Bennett, 

2002)에서 숙련자는 비숙련자보다 더 긴 시선고정시간을 

가진다고 보고하였지만, 본 연구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Lee, & Park(2005)는 축구 골키퍼

의 숙련성에 따른 시선고정시간을 분석한 결과, 숙련자와 

초보자에 따른 골키퍼의 시선고정시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Song & Lee(2019)의 축

구 공격 전술상황 시 숙련성에 다른 유소년 선수의 시각탐

색 전략 연구결과, 숙련자가 초보자보다 시선고정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같은 축구 종목이지만 상반

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과제의 형태와 특성에 따라 시각탐

색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Bard & 

Fleury, 1976; Williams & Davids, 1998; Williams et al., 

1994; Mann, Vaeyens, Shuttleworth, & Hopwood, 2009). 

본 연구에서도 Lee & Kim(2012)의 연구와 같이 스크린에 

제시되는 영상에 발차기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스텝을 이

용해 물러딛기 후 무릎 올리기로 반응하는 과제를 실시했

기 때문에 숙련자와 초보자의 시선고정시간의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시선고정빈도는 숙련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숙련자가 비숙련자보다 적은 시선

고정빈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Vickers, 1996; Williams & 

Davids, 1998; Kim, 2005; Park, Ji, & Park, 2014)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비숙련자는 시각단서를 찾기 위해 제시

되는 영상에 대해 높은 시선고정빈도가 나타나지만, 숙련

자의 경우 영상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시선이동이 거의 발

생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Williams & Elliott, 1999; 

Ripoll, 1995). 시선고정빈도와 관련하여 Lee, Kim, & 

Park(2008)의 숙련성에 따른 공기권총 사격의 시각탐색 변

화 연구와 Choi & Song(2018)의 축구 공격전술상황에서 

기술 숙련성에 따른 시각탐색 전략 연구결과, 숙련자가 초

보자보다 더 적은 시선고정빈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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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숙련자의 시선고

정빈도가 적게 나타난 이유는 특정 단서에 시선을 움직이

지 않고 환경시를 통해 외부 환경의 정보를 획득하는 

‘Visual Pivot’ 현상(Kim, Lee, & Han, 2008)이 나타났기 때

문이다. 즉, 비숙련자는 초점시를 사용하여 시선이동이 많

이 나타났지만 숙련자의 경우 환경시를 사용하여 필요한 

단서에 효율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고 추정할 수 있다.

셋째, 시선고정비율은 숙련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지만, 숙련자가 비숙련자에 비하여 더 높은 시

선고정비율을 갖는 경향을 보였다. 선행연구(Williams et 

al., 1994; Williams & Davids, 1998; Savelsbergh, Williams, 

Van, & Ward, 2002)에서 숙련자들은 긴 시선고정시간과 

적은 시선고정빈도가 나타나는 낮은 탐색률을 사용하여 시

각탐색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시선고정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숙

련자가 더 긴 시선고정시간을 나타냈으며, 시선고정빈도

는 숙련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숙련자는 

대부분 긴 시선고정시간과 적은 시선고정빈도를 통해 효

율적인 시각탐색을 한다는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

과이다.

준비자세에 따른 시각탐색(시선고정시간, 시선고정빈도, 

시선고정비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

해 Kurz, Reiser, & Troje(2019)는 축구 키커의 발(왼발, 오

른발)에 따른 골키퍼(goalkeeper vs. non-goalkeeper)의 

시각탐색 연구에서 골키퍼와 비골키퍼는 키커 발에 따라 

시각탐색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Hagemann(2009)과 Loffing et al.(2012)은 테니스와 배구 

같은 스포츠는 선수의 움직임과 날아오는 공 사이의 상호

작용에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손 

또는 라켓과 공의 접촉 위치와 날아오는 공의 상대적 움직

임이 유추되어야 하고 왼･오른손잡이 상대에 대한 시선 방

향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좌측과 

우측 중 신체의 한 부분만 사용하는 편측성 운동이 아닌 

양쪽 발을 모두 사용하는 태권도 종목의 특성상 비숙련자

와 숙련자의 준비자세에 따른 시각탐색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영역별 시선고정시간 비율을 살펴보면 숙련성, 준

비자세, 영역별고정위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투기 종목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복싱 연구(Ripoll et 

al., 1995)에서 비숙련자는 팔을 중요한 시각단서로 사용하

였고, 숙련자는 얼굴을 중요한 시각단서로 사용하였다. 또

한, 유도 연구(Paris et al., 2014)에서 비숙련자는 소매를 

중요한 시각단서로 사용하지만, 숙련자의 경우 옷깃과 얼

굴을 중요한 시각단서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가라데 연구

(Williams & Elliott, 1999)에서는 숙련자와 비숙련자 모두 

얼굴과 어깨를 통해 시각단서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체영역별시선고정시간 비율은 종목별로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태권도 연구에서 Kim & Kim 

(2012)의 연구에서 비숙련자는 허리와 어깨 영역에 시선고

정이 많았고 숙련자는 허리와 얼굴 영역에 시선고정이 많

이 나타났으며, Lee & Kim(2012)의 연구에서는 비숙련자

와 중간숙련자의 경우 복부와 대퇴 영역에 숙련자의 경우 

흉부 영역에 시선고정이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비숙련자의 경우 흉부와 다리 영역에 시선고정이 많

이 나타났으며, 숙련자의 경우 다리와 머리 영역에 시선고

정이 더 많이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숙련자의 경우 다

리 영역에 시선고정이 적게 나타났지만, 본 연구결과 다리 

영역에서 시선고정이 많게 나타난 이유로 전자호구의 도입

과 경기규칙의 변화로 인한 발차기 방어의 중요성으로 인

해 다리 영역에 시선고정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태권도 숙련성과 상대방 준비자세에 

따른 시각탐색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과 자료 분석 결과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숙련성에 따른 시각탐색은 숙련자가 초보자보다 유의한 차

이로 적은 시선고정빈도가 나타났지만, 시선고정시간과 시

선고정시간비율의 경우 숙련자와 초보자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영역별 시선고정시간비율에서 비숙련자

는 흉부와 다리 영역에 시선고정이 많이 나타났으며, 숙련

자의 경우 머리와 다리 영역에 시선고정이 많이 나타났다. 

현재 태권도 겨루기는 2012년 런던올림픽부터 일반호구

를 대체하여 전자호구가 정식도입되었다. 이에 따른 경기

규칙의 변화로 인해 과거 태권도 선수의 시각탐색이 변화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를 통해, 태권도 지도자는 초보

자의 겨루기를 지도할 때 주요 시각탐색 위치를 파악하여 

시선고정 빈도를 적게 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의 준비자

세에 따라 변화된 시각탐색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시각탐색을 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경기방식 변화의 흐름에 따라 숙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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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변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시각탐색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연구대상자

를 대상으로 하여 표본 크기의 적절성을 유지하려는 노력

과 외적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실제의 현장 연구가 진

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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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search for the differences of visual search on expertise and 

counterpart’s Junbijase in Taekwondo.

Method  Undergraduate students (5 experts, 5 novices) contestant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and the 

participants performed a task of avoiding kicks in the video by backstep a total of 24 kicks while wearing 

an eye movement tracking device. Two-way ANOVA was used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visual search 

expertise level and counterpart’s position. Also, three-way ANOVA was used to analyze difference in ratio of 

visual fixation time by area.

Results  Firs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in effect and interaction effect in the visual fixation 

time on expertise and counterpart’s position.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expertise 

level in the visual fixation time on expertise and counterpart’s position.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in effect and interaction effect in the visual fixation frequency on counterpart's position. Thir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in effect and interaction effect in the visual fixation time ratio on 

expertise and counterpart’s position. Finally,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in effect in the visual 

fixation time ratio of the whole area on expertise, counterpart's position, and visual fixation location for each 

area.

Conclusion  The coach need to find out where the main visual search is in guiding the competition, and 

recommend them to conduct a constant visual search rather than using other visual search depending on the 

other counterpart's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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