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1)

자기결정이론(Deci & Ryan, 2008, Deci & Ryan, 2012)

의 관점에서 선수들이 자율성을 지각한다는 것은 지도자가 

학습 과정과 관련하여 질문과 의견을 허용하고, 선수들의 

관점을 인정하며, 기술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율성은 선수들의 다

양한 특성(예, 심리, 정서 등)을 변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어오고 있다(Choi, 2020; Deci, Guardia, Moller, 

Scheiner, & Ryan, 2006; Joesaar, Hein, & Hagger, 2012).

자율성은 행동을 유발하고, 지속 및 통제할 때 자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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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지고 행동하려는 욕구를 의미한다(Grolnick & 

Ryan, 1989). 특히, 부모나 코치로부터의 착지도를 받는 

청소년 선수들보다 정서적,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자율성을 

확보받고 싶어 하는 대학선수들은 지도자의 지도전략에 따

라 선수들의 자발성, 자기관리, 그릿 등이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Kim, Kim, 2020; Shin, Huh, 2019; Lee, 2011), 대

학 선수들의 긍정적인 욕구를 형성시키기 위해 선수들의 

자율성을 지지 할 수 있는 지도전략이 중요하다(Kim, Park, 

2009).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Choi(2020)는 대학 태권도 선수들이 지각한 자율성 지지는 

번아웃과 운동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Nam(2016)은 대학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행동은 선수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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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지지와 실수인식 및 긍정심리자본의 관계

김수연1*

1. 상지대학교, 조교수

목적  본 연구는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와 실수인식,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를 규명하여 태권도 학문과 지도현장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총 

273명의 표본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jamovi 1.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와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는 선수들의 실수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는 선수들의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는 선수들의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결론적으로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는 선수들의 실수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긍정심리자본을 강화시

킨다. 또한, 실수인식은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대학 태권도 지도자는 선수들의 긍정심리자본 강화를 위해

서 자율성을 지지해주고, 현명하게 실수를 활용하여, 성장의 기회로 해석하도록 현 시대에 적합한 지도방법 개발과 지도관점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대학 태권도, 자율성 지지, 실수인식, 긍정심리자본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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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운동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제적 코칭행동

은 선수의 열정과 운동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학 스포츠 현장의 지도자들

은 전반적인 운동수행과정에 걸쳐 선수들이 자율성을 보장

받는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교수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되

고 있다(So, 2015). 특히, Cho & Lee(2016)는 지도자의 자

율성 지지는 선수들의 정서를 변화시키고, Shin & Huh 

(2019)의 연구결과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는 선수들의 실

수인식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는 선수들의 인지적, 행동적, 정서

적 성향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관점이 수용되고 있는데

(Kim, 2010; Shin, Choi & Yeon, 2014; Wuttke & Seifried, 

2012),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념으로 ‘실

수인식(perception of error)’이 주목받고 있다(Kim, 2020; 

Shin & Huh, 2019; Yeon, 2019; Sideridis, 2005). 이러한 

실수인식은 성공과 실패가 극명히 나타나는 스포츠 분야에

서 더욱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다(Seo, Sim, 2020). 그 이유

는 실수인식이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성향을 포괄하는 다

차원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Kim, Sim, 2020; 

Sim, Seo, Kim, 2020). 특히,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은 학습

된 수행력을 실제 경기상황에서 발휘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장, 체격, 성향 등에 따라 전략과 전술을 도출하기 위해 

연습을 하는데, 시합 중 연습해 온 전략을 적용하지 못했다

거나, 득점기회 또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등 많은 실수

를 범할 수 있다(Kim & Sim, 2020). 또한, 태권도 겨루기 

종목의 특성상 정해진 시간 내에 연이은 발차기를 통해 타

이밍을 맞춰 몸통과 얼굴에 정확한 가격을 하여 득점을 내

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행하는 발차기가 모두 득점으

로 연결되기는 불가능하며, 필연적으로 실수가 발생되고, 

그 실수로 인해 역공을 당할 수도, 상대에게 점수를 내어줄 

수도 있기에 자신의 실수를 인지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크다.

실수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태권도 선수들의 실수

인식은 성취목표성향과 인지된 경기력(Kim, 2020), 번아웃 

및 탈퇴동기(Kim & Sim, 2020), 마인드셋(Shin & Huh, 

2019), 완벽주의성향 및 스포츠 대처능력(Seo, Sim & Kim, 

2020)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실수인식은 

선수들의 긍정적인 성과를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감소시킨다고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실수인식은 지도자

의 지도전략과 방법에 따라 변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

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선수들이 실수인식을 어

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변화되는 심리적 특성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도자의 지도방법이 선수들의 실수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와 관련된 연구는 1편(Shin, Huh, 

2019)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

해 자율성 지지가 선수들의 실수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긍정심리자본은 선수들의 성취와 성공을 위한 개

인의 복합적이고 긍정적인 심리상태이고(Luthans, Youssef 

& Avolio, 2007),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력성

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인의 노력에 따라 변화와 개발이 가

능한 심리적 요인이다(Lee & Choi, 2010). 이러한 긍정심

리자본은 체육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Kim 

& Heo, 2017; Yang, Yeh, Yang, & Mui, 2013). 그 이유는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인 과제를 성공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과 목표달성을 위한 동기의 수준

이 함양되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Luthans, Avolio, Avey & Norman, 

2007). 이러한 긍정심리자본은 다양한 요소(예, 환경, 심리, 

사회적 요소 등)들에 의하여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Pezent, 2011), 즉, 긍정심리자본은 선수들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심리적 특성으로 부정적 요소들을 완화시키데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Avey, Reichard, Luthans & 

Mhatre, 2011). Van den Heuvel, Schalk, & Van Assen 

2015)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실수에 대

한 태도는 긍정적인 심리를 형성시킨다고 보고하였고, Orr 

& Carrasco(2011)와 Amini & Mortazavi(2012)는 실수인식

과 긍정심리자본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접한 관련성을 지

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선수들의 긍정적인 실수인

식은 긍정심리자본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

지와 실수인식은 긍정심리자본을 촉진 시킬 선행변수로 예

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

율성 지지와 실수인식,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를 규명하여 

태권도 학문과 지도현장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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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

한 대학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280

명의 표본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의 내용이 

결여되고 불성실하게 답변한 7부의 표본을 제외하고 총 

273명의 표본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개인적 특성을 살

펴보면, 남성 179명(65.6%), 여성 94명(34.4%)로 나타났

고, 1학년 88명(32.2%), 2학년 63명(23.1%), 3학년 68명

(24.9%), 4학년 54명(19.8%)으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이론에 근

거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구성내용은 개인적 특

성 4문항, 자율성지지 6문항, 실수인식 13문항, 긍정심리자

본 1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도구의 응답반응은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로 구성하였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율성지지

Deci(2001)가 개발한 자율성지지 검사지를 Kim & 

Park(2009)의 연구에서 타당도를 검증한 질문지를 바탕으

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6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2) 실수인식

Rybowiak, Garst, Frese & Batinic(1999)이 개발한 실수

인식 척도(Error orientation questionnaire: EOQ)를 Shin 

et al.(2014)이 국내 여건에 맞게 번안하고 Seo & Sim 

(2020)이 태권도 선수 대상으로 실수인식 척도의 문항 양호

도를 검증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

록 수정하여 실수로부터 학습 4문항, 실수에 대한 도전 4문

항, 실수에 대한 고찰 5문항,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긍정심리자본

Lim(2014)이 개발한 한국판 긍정심리자본 척도(K-PPC)

를 Yang, Kim & Kang(2020)의 연구에서 타당도가 검증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자기효능감 5문항, 낙관주의 5문항, 희망 5문항, 회복탄력

성 3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적합성을 검증받기 위해 전문

가 집단을 통해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

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최대우도(ML) 추정

방법에 의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

다. 모형의 적합도는 TLI(>.9), CFI(>.9), RMSEA(<.01)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1). 구체적인 확인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중복적재치가 나타난 자율성지지 

3번 문항과 실수인식의 8번 문항, 긍정심리자본의 6번, 7

번, 13번 문항을 제거한 이후 적합도 지수는 χ²=667.758, 

df=436, TLI=.923, CFI=.933, RMSEA=.054로 모든 항목이 

적합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 결과 자율성 지지 .930, 실수인식 .876 이

상, 긍정심리자본 .751 이상으로 나타났다.

4. 조사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8월까

지 약 5개월간 서울･경기지역에 위치한 대학 태권도 팀에 

소속된 선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실시하

기에 앞서 각 팀의 지도자에게 사전의 허락을 받은 후 연구

자와 연구보조자가 직접 방문하였다. 이때, 코로나 19 상황

인만큼 감염예방을 위해 좌석 간 거리두기와 발열확인 및 

소독을 실시하였고, 접촉을 최소화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뒤 이를 동의한 태권도 선수 280명을 

대상으로 자기평가기입법에 의하여 설문지를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작성 후 현장에서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5. 자료처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jamoni 1.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와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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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Table 2>와 같이 자율성 지지, 실수인

식, 긍정심리자본의 관계성과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수인식의 실수고

찰과 긍정심리자본의 회복탄력성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그 외 모든 요인 간 상관계수가 .80이하로 다중공

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11). 상관계

수는 두 변인이 공통으로 변하는 방향과 정도를 수치로 표

시한 것이므로 상관계수는 그것이 얻어지고 사용되는 조건

에 따라 상대적이 된다(Ye, 1999). 또한, 상관계수는 하나

의 지수이기 때문에 상관계수로 상관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Latent variable Measured variable B β S.E. t α

autonomy support

→ 1 1.000 .819 - -

.930

→ 2 1.109 .893 .075 14.701***

→ 4 1.009 .847 .074 13.569***

→ 5 1.016 .842 .075 13.465***

→ 6 1.040 .859 .075 13.862***

perception

of errors

learning from 

mistakes

→ 1 1.000 .799 - -

.892
→ 2 1.088 .874 .083 13.142***

→ 3 1.083 .849 .085 12.688***

→ 4 1.025 .773 .091 11.263***

challenge to 

mistakes

→ 5 1.000 .734 - -

.896→ 6 1.173 .732 .132 8.860***

→ 7 1.152 .801 .122 9.477***

considering 

mistakes

→ 9 1.000 .763 - -

.876

→ 10 1.091 .750 .109 10.033***

→ 11 1.088 .830 .097 11.159***

→ 12 1.000 .738 .101 9.857***

→ 13 1.039 .747 .104 9.984***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efficacy

→ 1 1.000 .807 - -

.878

→ 2 .961 .769 .086 11.129***

→ 3 .900 .773 .080 11.199***

→ 4 .958 .743 .090 10.659***

→ 5 .977 .755 .090 10.871***

optimism

→ 8 1.000 .675 - -

.751→ 9 1.076 .749 .132 8.125***

→ 10 1.101 .744 .136 8.094***

hope

→ 11 1.000 .760 - -

.850
→ 12 .991 .803 .091 10.942***

→ 14 .958 .800 .088 10.910***

→ 15 .962 .725 .098 9.770***

resilience

→ 16 1.000 .649 - -

.816→ 17 1.422 .803 .165 8.612***

→ 18 1.424 .877 .163 8.728***

χ²=667.758, df=436, TLI=.923, CFI=.933, RMSEA=.054

***p<.001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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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상관이 있다, 없다, 높다, 낮

다 등의 언어적 표시로 자료를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안된다(Lee, 

2004). 

2.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의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였

다. 구체적으로 χ²=86.517, df=.51, TLI=.960, CFI=.969, 

RMSEA=.062로 모든 적합성 지수가 기준치(Kline, 2015)를 

만족하여 측정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게 나타났다.

3.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율성 지지, 실수인식,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가 실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54, t=4.709, p<.001).

둘째,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가 긍정심리자

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95, t=3.581, p<.001).

셋째,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실수인식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98, t=4.913, p<.001).

Figure 1. Research model

Ⅳ. 논  의

본 연구는 대학 태권도 선수가 지각한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행동과 실수인식 및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를 분석하였

으며, 그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는 선수들의 

실수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관련하여 Shin & Huh(2019)은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

가 높을수록 태권도 선수들은 실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지도자

1 2 3 4 5 6 7 8

autonomy support 1

learning from mistakes .324** 1

challenge to mistakes .292** .605** 1

considering mistakes .258** .272** .370** 1

self-efficacy .399** .278** .246** .209** 1

optimism .266** .392** .417** .301** .474** 1

hope .457** .451** .375** .361** .673** .582** 1

resilience .260** .366** .260** .039 .339** .381** .411** 1

**p<.01

Table 2. Correlation

Latent variable B β S.E. t Accept

A → B .354 .424 .075 4.709*** select

A → C .212 .295 .059 3.581*** select

B → C .429 .498 .087 4.913*** select

χ²=86.517, df=.51, TLI=.960, CFI=.969, RMSEA=.062

***p<.001

A=autonomy support, B=perception of errors,

C=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able 3. Result of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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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율성을 지지하는 지도방법이 선수들의 실수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1편(Shin & Huh, 

2019)에 불과하여 다양하게 직접적인 비교나 대조는 어렵

지만, 유사한 맥락으로 Gillet, Vallerand, Amoura & 

Baldes(2010)의 연구에서 코치의 자율성 지지는 선수들의 

운동수행의 긍정적 변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안타깝지만 그동안은 실수를 가급적 피해야 할 부정적

인 행동으로 인식되어 왔다(Yeon, 2014). 실수가 지니고 

있는 특성 자체를 살펴보면, 실수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Brodbeck, Zapf, Prümper & Frese, 1993),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Frese & Zapf, 1994).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수가 발생한 이후 그것을 어떻게 인

식하고 대처하느냐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로 선수들의 실수인식을 재학습의 계기로 전환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선수

들의 자율성을 지지해줌으로써 실수가 발생했을 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 및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에 

따라 선수들은 실수가 발생한 원인, 자신의 심정, 스스로 

생각하는 대처방안 등을 지도자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할 

수 있으며, 지도자는 스스로 방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

거나, 실수를 통해 관점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현명한 조력

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장 발생한 

실수를 나무라기보다는 실수가 발생된 후 선수의 감정을 

헤아리고, 스스로 해결해볼 수 있도록 자율성을 우선적으

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naver) 영어사전에 의하면 자율성 지지(autonomy 

support)는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낮아진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행위이다. 선수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면 

지도자로서의 권한이나 통제력을 잃게 되고, 그것이 성적

부진으로까지 이어질 것 같은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

나, 자율성 지지는 지도자-선수 관계에서 제로섬(zero- 

sum) 관계가 아니라 지도자와 선수 모두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도방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지도자

와 선수의 관계를 바람직하게 형성해주고 유용한 지도법으

로 활용 및 적용할 수 활발한 후속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는 선수들의 긍

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자율성 지지가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Kong & Kim, 2017; Baek, 2019; Choi & Huh, 

2016), 희망(Park, 2018), 낙관주의(Lee & Lee, 2011), 회복

탄력성(Ko, 2013)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대학 태권도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직접 생각하고 

고찰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생각

과 의견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선수 스스로가 위기를 극복

해 내려는 의지와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전망에 대한 

낙관, 목표달성에 대한 희망을 강화시켜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대학생이고 성인이라 할지라도 경험이 부

족하여 미숙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선택의 결과보다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에 지도자가 자율성을 지지해주고,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려는 태도는 선수가 자발적, 능동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사소한 것에도 간섭과 통제를 경험

하면서 성장하는 환경인데(Lim, Yoo, Jung, Kim, Yang, 

Yang & Jeon, 2012), 이러한 환경은 인간의 기본욕구인 자

율성을 충족시킬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Kong & Kim, 

2017). 또한, Kim(2016)은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한 채 이

뤄지는 주입식 교육은 학습에 대한 동기와 문제해결력의 

발달을 기대하기 힘들게 한다고 하였다. 특히, 대학 태권도 

선수들은 자신이 선수임을 인지함과 동시에 성인이라는 것

을 자각하기 때문에 여전한 통제 속에서 이뤄지는 훈련은 

더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 

태권도 지도자는 성인이 된 대학 선수들을 기본적으로 존

중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또한, 선수 스스로 과

정목표와 수행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방법을 선택하여, 

자신의 의지대로 능동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지

지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도성과 주체성을 지닌 대

학 태권도 선수들은 위기와 고난이 마주했을 때에도 누군

가에게 의지하거나 포기하려는 습성보다는 스스로 극복해 

내려는 의지가 상승함과 동시에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믿음과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생각, 목표달성 가능에 대한 

희망이 증대되어 복합적인 심리요인들이 강화되는 긍정효

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실수인식은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실수인식과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없어 직

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Kim & Sim(2020)은 고등학교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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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 선수들이 실수로부터 학습하고 실수에 대하여 고찰하

려는 태도는 번아웃을 예방하고, 발생된 실수나 실패 경험

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자 노력하는 선수들이 탈퇴동기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eo, Sim & Kim(2020)은 

실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태권도 선수들이 훈련

과 시합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역경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우수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준

다. 이 외 Shin, Kim, Choi, Park & Kim(2018)은 실수에 

대한 인식과 자기효능감 간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Han(2017)은 실수인식-두려움이 회복탄력

성과 낙관성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하

여 본 연구결과와 맥락이 같다.

즉, 대학 태권도 선수들이 실수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내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되는 계기로 

전환하고, 이미 발생한 실수로부터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되는 정보로 활용하는 긍정인식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

주의, 회복탄력성으로 구성된 복합적 심리상태인 긍정심리

자본이 증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이후의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im, 2010; Ellis, 

Carette, Anseel, & Lievens, 2014; Frese & Keith, 2015; 

Metcalfe, 2017). 즉, 실수에 대한 인식은 실수가 발생한 현

재의 시점에서 올바른 대처를 위해 필요한 개념이기도 하

지만, 미래의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고 볼 수 있다.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은 중요한 시합에서 한 순간의 실

수로 상대에게 득점을 내어주거나 혹은 결정적인 득점을 

얻어내지 못해 경기의 승과 패로 직결되어 실수로 인한 결

과가 극명히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수로 인한 

손실이 클수록 복합적 심리상태인 긍정심리자본의 강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발생한 실수에 대해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능동적인 대처, 실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스

스로 해결해낼 수 있다는 믿음, 실수 후 다시 도전해낼 수 

있는 용기, 극복 후 성장해내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대처이면서 동시에 미래 수행의 증진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 태권도 지도자는 선수들이 현재뿐

만 아니라 미래까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현명하

게 실수를 활용하고, 성장의 기회로 해석하도록 각 상황에 

적합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지도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와 실수인

식 및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는 선수들의 실

수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는 선수들의 긍

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는 선수들의 긍

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 지

지는 선수들의 실수를 학습과 도전, 고찰의 계기로 전환시

킬 수 있고, 선수 스스로가 위기를 극복해 내려는 의지와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전망에 대한 낙관, 목표달성에 대

한 희망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수를 고

찰하고,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하려는 인식이 높을수록 긍

정심리자본을 증대시키므로 대학 태권도 지도자는 선수들

의 긍정심리자본 강화를 위해서 자율성을 지지해주고, 현

명하게 실수를 활용하여, 성장의 기회로 해석하도록 현 시

대에 적합한 지도방법 개발과 지도관점 확장이 필요할 것

이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대학 태

권도 겨루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별(초, 중, 고)이나 종목별(개인, 단체, 투

기 등) 또는 태권도 기술체계별(품새, 시범) 선수들을 대상

으로 연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지지, 실수인식, 긍정심리자

본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한정된 선행연구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각적

인 측면으로 이론적 근거를 보강할 수 있도록 활발한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실수인식의 하위요인인 실수고찰과 긍정심리자본

의 하위요인인 회복탄력성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유일하

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자료수

집이 이루어진 특수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하위요인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보한 상태에

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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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Taekwondo Coach’s Autonomy 

Support, Perception of Errors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Kim, Su-Ye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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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aekwondo Coach’s Autonomy Support 

on the perception of errors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thod  To achieve this, a sample of 273 people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of the University Taekwondo 

players from Seoul and Gyeonggi was selected as a population. jamovi 1.1 was used for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MOS 23.0 was used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nalysis.

Result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utonomy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perception 

of errors. Second, the autonomy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ird, the 

perception of errors had a positive effect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onclusion  In conclusion, university taekwondo coach’s autonomy support has a positive effect on perception 

of errors and strengthens their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lso, since perception of errors has a positive 

effect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university taekwondo coach’s support autonomy to strengthen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athletes, and use the mistakes wisely to interpret them as opportunities for 

growth. Development and extension of the leadership perspective will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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