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1)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공하는 삶을 이루길 희망한다. 성

공을 판단하는 잣대는 상황마다 다른 주관적 인식요인이나 

직업세계에서의 성공은 보통 성과(performance)가 이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으며, 스포츠의 경우도 그러하다. 스포

츠에서의 성과는 경기력이라 할 수 있으며(Park & Chun, 

2017), 특히 스포츠를 업으로 하는 선수들에게 경기력의 향

상은 그들의 삶의 목표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스포츠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 또한 다양한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심리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실로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해 왔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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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연구사례들을 살펴 보면, 그릿(grit)이 높고 경쟁상태

에서 촉발되는 불안요인이 낮으면 경기력이 높아진다는 연

구 결과(Choi & Kim, 2021), 심리적 기술과 정신력이 높아

지면 경기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Kim & Song, 2021), 

자기관리를 잘 하고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경기력이 높아진

다는 연구 결과(Kwack, Han & Yoon, 2021) 등 다양한 연

구결과들이 존재하는데, 과반수 이상의 연구들에서 공통적

으로 발견되는 요인은 선수들의 심리적 요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선수들의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 중에서도 마인

드셋(mindset)에 주목하였는데, Kong, Kim & Kim(2022)

의 연구에서도 주장된 바와 같이 성취와 관련된 일 연구 

속에서 재능이나 지능보다도 마인드셋이 중요한 요인이라

는 사실이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된 바가 있기 때문

이다. 

마인드셋은 개개인의 성공과 성취를 이끌어내는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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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선수의 마인드셋, 운동몰입,

인지된 경기력 간의 구조적 관계

민병석1*

1. 대경대학교, 조교수

목적  본 연구는 태권도 선수들의 마인드셋, 운동몰입, 인지된 경기력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여 이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

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방법  연구대상은 경상북도 지역에서 태권도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태권도 선수 242명이다. 이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집된 자료는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에 따른 경로분석 등을 시행하여 변인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결과  첫째, 태권도 선수들의 마인드셋들 중 긍정 마인드셋은 인지된 경기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고정 

마인드셋은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태권도 선수들의 마인드셋들 중 긍정 마인드셋은 운동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고정 마인드셋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셋째,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몰입은 인지된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론  태권도 선수들에게 긍정 마인드셋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변화를 이끌어내야 하고, 이들에게 의미 있는 몰입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태권도 선수, 마인드셋, 운동몰입, 인지된 경기력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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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특성요인 중 하나로서, 고정마인드셋과 성장마인드

셋으로 나뉘는 개념이다. 이들 중 고정마인드셋은 선수가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능력을 바꿀 수 없다고 믿

는 일종의 고정적이고, 정체된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성장마인드셋은 선수가 실패를 배우며,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향후의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Kim & Kim, 2019). 이에 

선수들의 긍정적인 마인드셋인 성장마인드셋은 자신의 운

동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 나가는 마음가짐을 형성하도록 

돕기에 그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기반 요인이 될 것이

며, 이는 다양한 체육분야의 실증연구에서 증명이 되어 온 

사실이다(Kong et al., 2022; So, 2021; Jang & Jung, 

2021). 

또한, 선수들의 긍정적인 마인드셋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운동에 대해 더욱 몰입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영향력

도 지니고 있다(Park & Joo, 2019; Jang & Jung, 2021). 

스포츠 분야에서 운동몰입은 주로 관측하고자 하는 종속변

수로서 대개 연구되어 오고 있으나(Kim & Lee, 2021; Lee, 

2021; Hong & Jung, 2021), 최초로 운동몰입에 대한 개념

적 기틀로 'Sport Commitment Model(운동몰입모델)'을 제

시한 Scanlan et al.(1993)의 연구에 의하면 운동몰입은 운

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운동을 참여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정의된 바 있다. 개념의 본래적 정의에 기초해 

보면, 운동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운동을 참여하고자 하

는 의도를 의미하는 몰입은 운동선수들이 최종적으로 추구

하고자 하는 목표로 볼 수 없고, 이 과정에 이르는 과정적 

절차로 봐야 함이 타당해 보인다. 

나아가 운동선수들의 마인드셋은 긍정적 마인드셋을 지

닐수록 선수의 인지된 경기력을 향상시켜주는 영향력을 지

니고 있으며(Ahn & So, 2021; Jeon, 2022), 운동선수들의 

운동몰입의 수준이 높을수록 인지된 경기력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각 규명되어 있다(Kwon, Jang, Lee, Lee & 

Kim, 2020; Song, 2019). 하지만 마인드셋, 운동몰입, 인지

된 경기력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아직까지 수

행된 바가 없다. 앞서 논의한 바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

는 운동몰입을 최종변수로 두고 관찰한 다수의 연구들과는 

다른 측면으로 마인드셋이 운동몰입을 거쳐 최종적인 인지

된 경기력으로 미치는 영향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정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운동종목 중에서도 태

권도 선수들의 마인드셋, 운동몰입, 인지된 경기력 간의 구

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다양한 운동종목 중에서도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국기(國技)로 선정된 종목이니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운동종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태권도 경기력의 실정은 태권도 종주

국임에도 불구하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나날이 하락되

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Kim, Choi & Hwang, 2022)을 보아

도 태권도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

의하는 주제는 시의적절한 논의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태권도 선수들 중, 대학 태권

도선수를 연구대상자로 설정하였다. 대학 태권도선수들의 

가장 큰 관심은 졸업 이후의 취업인데, 취업을 둘러싼 불확

실한 미래에 대한 근심으로 이들의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Won, 

Sim & Kim, 2018). 이는 다양한 태권도 선수들 중에서도 

대학 태권도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갖는 마음가짐

과 태권도 수련을 위한 몰입이 여타 집단보다 더욱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

이다.

무엇보다도,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마인드셋에 관하여 

수행된 연구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실정도 중요하다. Shin 

& Huh(2019)의 연구에서는 태권도 선수들의 마인드셋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관측변수로서 실수인식을 설정

하여 단순히 마인드셋이 실수를 줄이는데 있어 미치는 영

향을 연구했다는 한계점이 있었으며, Seo & Kang(2022)의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한 마인드셋 연구는 마인드셋이 

도전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또한, Jang & 

Choi(2020)의 연구에서는 마인드셋이 태권도 전공 대학생

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등과 같이 실제 태

권도 선수들의 경기력과 마인드셋의 관계를 연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 태권도 선

수들의 마인드셋, 운동몰입, 그리고 인지된 경기력 간의 구

조적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틀 통해 오늘날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우리나라에서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선

수들에게 이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의 의

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태권도 선수의 마인드셋과 운동몰입, 인지된 경기력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본 연구의 가설은 변수간의 관계

를 중심으로 도출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이 규명한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설정한 연구가설 및 모형은 다음 Figur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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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위 <Figure 1>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대학 태권도 선수의 마인드셋은 인지된 경기력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대학 태권도 선수의 마인드셋은 운동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대학 태권도 선수의 운동몰입은 인지된 경기력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대한민국 국민 중 태권도를 업으로 

삼는 대학 태권도 선수이다. 이와 같은 모집단의 특성을 

최대한 잘 반영하기 위한 표본집단을 추리기 위하여 편의

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활용하여 

서울 및 경기권, 그리고 본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상북

도 지역에서 대학 태권도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250명의 

태권도 선수들을 표본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지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

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으며, 총 배포한 250

부의 설문지들 중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불충분한 8부를 

제외한 242부를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총 242명의 연

구대상자의 기본적 특성을 살펴 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선수의 마인드셋, 운동몰입, 인지

된 경기력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활용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지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기본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출신지, 종목, 선수 경력과 관련한 4가지 명목척도로 구성

된 문항을 활용하였다.

둘째, 태권도 선수의 마인드셋을 알아보기 위해 Dweck, 

Chiu & Hong(1985)이 개발한 마인드셋의 원도구를 국내

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한 Shin & 

Huh(2019)의 마인드셋 도구를 활용하였다. 해당 도구는 

마인드셋을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으로 각각 나누

어 4문항씩으로 구성된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태권도 선수의 운동몰입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Scanlan et al.(1993)이 개발한 운동몰입 척도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실정에 맞도록 변형하여 활용한 Chun(2020)의 

연구에서 활용된 도구를 활용하였다. 해당 도구는 운동몰

입을 묻는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태권도 선수의 인지된 경기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운동선수의 경기력을 측정하기 위해 Jeon 

(2022)이 활용한 인지된 경기력 조사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인지된 경기력의 단일 요인을 측정하는 5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이상의 마인드셋, 운동몰입, 인지된 경기력은 모두 본인

이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활용한 조사도구의 

Categories N %

Gender
Male 218 90.1

Female 24 9.9

Native place

Seoul 68 28.1

Gyeonggi 139 57.4

Etc 35 14.5

Field of 

Taekwondo

Sparring 144 59.5

Form 66 27.3

Demonstration and other 32 13.2

Player's Career

Under a year 33 13.6

1 - 3 Years 69 28.5

3 - 5 Years 86 35.5

Above 5 Years 54 22.4

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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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과 신뢰성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

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내적신뢰도계수 Cronbach's 

α를 도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의 수준을 검증하였다. 확

인적 요인분석 과정에서는 다변량의 정규성을 가정하는 최

대우도법을 활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집중타당성을 검증

하기 위해 개념 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

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도출하였다. 

최초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일부 낮은 표준화 

요인 적재량(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을 지니는 문

항들로 인해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는 지표인 TLI(0.9 이상), 

CFI(0.9 이상), RMSEA(0.1 이하) 등의 기준치(Hooper, 

Coughlan & Mullen, 2008)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모형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 요인 

적재값이 가장 낮은 문항들을 순차적으로 제거한 결과, 마

인드셋 2문항과 운동몰입 3문항, 인지된 경기력 3문항이 

소거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개념 신뢰도는 각 0.7 이상(Anderson & Gerbing, 1988), 

평균분산추출값은 0.5 이상일 경우 집중타당성이 마련되었

다고 판단한다(Fornell & Larcker, 1981). 확인적 요인분석

의 결과는 <Table 2>와 같이 개념 신뢰도가 성장마인드셋 

.904, 고정마인드셋 .880, 운동몰입 .917, 인지된 경기력 

.953으로 모두 0.7 이상으로 도출되었으며, 평균분산추출

값 또한 성장마인드셋 .759, 고정마인드셋 .712, 운동몰입 

.687, 인지된 경기력 .910으로 모두 0.5 이상으로 도출되어 

집중타당성이 마련되었다. 이어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모델 적합도 수치도 TLI, CFI, IFI, NFI의 기준이 모두 0.9를 

상회하였고, RMSEA는 0.1 이하로 도출되어 모델의 적합성 

또한 확인되었다. 이렇듯 타당성이 마련된 확인적 요인분

석 결과의 각 요인들에 대한 내적신뢰도계수 Cronbach's 

α의 수치도 각 성장마인드셋 .849, 고정마인드셋 .875, 운

동몰입 .902, 인지된 경기력 .951로 도출되어 모두 0.6을 

상회하였기에 신뢰할 수 있는 요인분석 결과로 판단하였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분석자료로 활용된 총 242명의 설문 응답 

결과는 SPSS 22.0 통계처리 프로그램과 그 부가기능인 

AMOS 2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참여

자의 기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시행하고, 설문 문항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comfirmatory factor analysis), 그리

Composition Questionnaire β S.E AVE C.R Cronbach's α

Mindset

Growth 

Mindset

I think i can change my ability as much as i want if i try. .855 -

.759 .904 .849
I think my ability will be much higher if i try hard. .904 .047

I think that even people with low abilities can change their 

abilities if they try hard.
.854 .047

Fixed

Mindset

I don't think i can change my ability much even if i learn 

and study new things.
.844 -

.712 .880 .875
My ability is already decided, so i think it is difficult to 

change it even if i try.
.947 .074

I dont't think i can easily change my ability even if i try 

hard.
.726 .075

Exercise 

Commitment

The exercise i do is a very important part of my life. .854 -

.687 .917 .902

It's fun to think of my exercise. .808 .062

I feel happy through my exercise. .787 .060

I tend to try to get information about the skills and methods 

of exercise.
.839 .056

If there is SNS information related to the exercise i'm doing, 

i tend to look at it first.
.855 .056

Perceived 

Performance

I think i have the performance of a top player. .997 -
.910 .953 .951

I'm sure i'll always be able to play well. .909 .085

Model fit: χ²=2383.386, df=78, p<.001, TLI=.930, CFI=.946, IFI=.946, NFI=.923, RMSEA=.094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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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reliablity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또한, 판별타당성 검증 과정에서 

연구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시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가설을 검

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에 기반한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시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상관분석 및 판별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한 실증분석에 앞

서, 각 연구개념들에 대한 판별타당성의 충족정도를 파악

하고, 변인 간의 개략적인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

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을 살펴 보면, 태권도 선수의 성장 마인드셋은 

운동몰입(r=.550, p<.01), 인지된 경기력(r=.141,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고정 마인드셋은 

운동몰입(r=.550, p<.01)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인

지된 경기력(r=-.178, p<.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또한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몰입은 인지된 경

기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r=.286, p< 

.01). 즉 제 변수 간의 모든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으며, 특별한 점은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 간의 

관계도 유의한 정적 관계라는 점(r=.356, p<.01), 그리고 

고정 마인드셋이 운동몰입과 정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

(r=.197, p<.05)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추론해 보면, 태권도 선수

들이 자신의 능력이 노력 여하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감정도 여타 

선수들과의 비교에서 유발되는 자존심 하락의 문제, 열등

감의 문제로 오히려 운동에 몰입하게 되는 효과를 야기하

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경기력 향상

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노력으로 환원된다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본 연구에서 태권도 선수의 마인드셋

을 측정하기 위하여 차용한 Jeon(2022)의 연구에서는 오히

려 고정 마인드셋과 경기력 간의 상관계수가 성장 마인드

셋과 경기력 간의 상관계수가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상관분석은 어떠한 요인이 선행인자인지 

규명할 수 없다는 점에 결과에 대한 해석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어, 요인구조의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Table 

3>의 각 대각선에는 각 요인별 평균분산추출값을 기재하였

다. 판별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각 요인 간의 상관계수 

제곱 수치가 평균분산추출값보다 낮을 경우,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Farrell & Rudd, 2009). Table 3을 

살펴 보면, 상관계수들의 분포는 최소 .141에서 최대 .550

까지로, 최대값을 기준으로 하여 제곱값의 수치를 계산해 

보면 .302이다. 하지만 평균분산추출값의 최소치는 운동몰

입=.687로, 모든 상관계수의 제곱 수치가 평균분산추출값

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 가능한 바, 판별타당성 또한 확보되

어 조사도구의 타당성이 비교적 완벽하게 확보되었다고 판

단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기반으로 구조모형방정식 

모델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로 하였다. 

2.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경로분석

경로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의 모수

는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모형의 모델 적합도 검

증을 실시하였다. 다음 <Table 4>와 같이 표본의 수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카이제곱 수치의 기준을 제외한 CFI, 

TLI, IFI, NFI, RMSEA의 모든 기준에서 구조모형의 적합도

가 확보되었다.

앞선 적합도가 검증된 구조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

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이에 

대한 결과와 논의를 수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 선수들의 마인드셋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

Growth mindset Fixed mindset Exercise commitment Perceived performance

Growth mindset .759

Fixed mindset .356** .712

Exercise commitment .550** .197** .687

Perceived performance .141* -.178** .286** .910

**p<.01, *p<.01(Two-sided), Note: Each diagonal value is the AVE Value of the factors.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and Discrimination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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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잠정적으로 연구자가 예상한 결

과와는 다르게 긍정 마인드셋은 인지된 경기력 향상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오히려 고정 마

인드셋은 인지된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t=-3.421, p<.001). 고정 마인드셋의 영향력은 경로계수

=-.343으로 부(-)적 영향력인 바, 태권도 선수들의 고정 마

인드셋의 수준이 높아지면 그들의 인지된 경기력도 하락된

다고 해석해 볼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H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으며, H1-1(긍정 마인드셋 → 인지된 

경기력)은 기각, H1-2(고정 마인드셋 → 인지된 경기력)은 

채택되었다. 

Ⅳ.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당히 다양한 운동분야에서 수행된 

마인드셋과 경기력 간의 인과관계 결과(Ahn & So, 2021; 

Jeon, 2022; Hyon & Kim, 2019)와 배치되는 결과이다. 다

만, Jeon(2022)의 연구에서는 상관분석에서 고정 마인드셋

과 경기력 간의 정(+)적 상관이 나왔는데, 이후 마인드셋을 

긍정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으로 나누어 경로분석을 시

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태권도 선수들에게 인지된 경기력은 

성장 마인드셋, 즉 성공을 위해 자신이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 아니라 여타의 중간변수를 통해 특정한 태도

가 형성된 뒤, 이 태도가 다시 경기력에 반영되어 인지된 

경기력이 향상되는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자신의 능력이 고정되었다고 믿는 선수들은 분명한 경기력

의 하락이 동인되나 자신의 능력이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 

선수들은 이와 같은 긍정 마인드셋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진 뒤, 그 변화가 실천과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인지된 경기력이 향상된다는 논리를 제시해 볼 수 있다. 

이 실천과 행동으로서의 변화는 본 연구에서 규명할 수 

없는 바,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마인드셋과 경기력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다수의 후속연구들이 진행되어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마인드셋이 운동몰입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위와는 반대로 긍정 마인드셋은 

운동몰입을 향상시켜주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t=8.705, p<.001, =.662), 고정 마인드셋은 운동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태권도 선수들의 긍정 

마인드셋이 높아지면 이들의 운동몰입 또한 높아진다고 해

석해 볼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H2 또한 부

분적으로 채택되었으며, H2-1(긍정 마인드셋->운동몰입)

은 채택, H2-2(고정 마인드셋->운동몰입)은 기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수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대목이

다(Kong et al., 2022; Park & Joo, 2019; Jang & Jung, 

2021). 선수들이 자신의 능력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긍

정 마인드셋을 지니고 있으면, 운동을 더 깊이 있게 수행하

고,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하여 경기에 활용하는 운

동몰입이 촉진되는 것이다. 이에 태권도 선수들의 긍정 마

인드셋은 이들의 운동에 대한 몰입과 훈련의 몰두를 형성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시사된다. 

마지막으로,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몰입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태권도 선수들의 운

동몰입은 인지된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H3은 기각되었다.

Hypothesis Pathways β SE t(p) Adoption

H1
H1-1 Growth mindset → Perceived performance .324 .193 1.683 Rejected

H1-2 Fixed mindset → Perceived performance -.343 .100 -3.421*** Adopted

H2
H2-1 Growth mindset → Exercise commitment .662 .076 8.705*** Adopted

H2-2 Fixed mindset → Exercise commitment -.059 .046 -1.284 Rejected

H3 Exercise commitment → Perceived performance .136 .172 .789 Rejected

***p<.001

Table 5. Results of Verification of Research Hypothesis through Path Analysis

CFI TLI IFI NFI RMSEA

Structural model .946 .930 .946 .923 .094

Criteria Above 0.9 Above 0.9 Above 0.9 Above 0.9 Under 0.1

Table 4. Verification of fit of Structu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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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는 다시금 다수의 선행연구들과 배치되는 

부분이다(Kong et al., 2022; Kwon et al., 2020; Kim & 

Na, 2020).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연구대상자들의 

상황, 심리적 특성에 따라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결과로 

판단해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운동에 대한 몰입적 경험이 

많아지고, 깊어질수록 이들의 경기력이 신장되는 것은 아

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선수들의 운동몰입 경험이 이

들의 향상된 경기력으로 이끌어지기 위해서는 운동몰입의 

경험의 질, 그리고 효과성이 높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

에 빗대어 보면,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이 경험했

던 운동몰입의 경험은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례들로 편중되어 있음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이상의 본 연구에서 시사해 볼 수 있는 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대학 태권도 선수의 긍정 마인드셋이 단순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 이들의 경기력 향상까지 이어지지는 않

고, 반대로 고정 마인드셋은 분명하게 경기력 저하에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긍정 마인드셋이 경기력으로 향상

되기 위해서는 긍정 마인드로 변화되는 행동의 변화가 촉

구된다는 점이다.

둘째, 대학 태권도 선수의 긍정 마인드셋은 선수들의 운

동몰입의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자신의 능력과 역

량이 변화할 수 있다는 신념은 이들에게 태권도에 보다 전

념하고, 태권도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 보다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이끌게 하는 요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운동몰입의 경험 또한 효과적이지 못하다면 

몰입이 자연스레 경기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몰입 과정에서 능

동적인 외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된다. 이들이 태

권도와 관련한 몰입의 과정 속에서 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기관, 동료, 가족의 지지와 체육당국의 태권도를 향한 전폭

적인 지원, 태권도 교육과 사범의 전문성을 함양하여 선수

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몰입경험’이 상당히 중요

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정리된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마인드셋과 운동몰입, 

그리고 인지된 경기력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

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 경북 지역을 연고로 

둔 태권도 선수 2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최종적으로 242부의 연구자료를 통계처리프로그램 SPSS 

22.0과 SPSS의 부가기능 소프트웨어인 AMOS 22.0을 활용

하여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에 기반을 둔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마인드셋이 인지된 경기력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긍정 마인드셋은 인지된 

경기력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

고, 고정 마인드셋은 인지된 경기력에 유의한 부(-)적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마인드셋이 운동몰입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긍정 마인드셋은 운동몰입에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고정 마인드셋은 운동몰입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몰입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태권도 선수들의 운

동몰입은 인지된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자는 긍정 마인드셋이 경기

력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긍정 마인드로 변화되는 행동의 

변화가 촉구된다는 점, 태권도 선수들의 태권도와 관련한 

몰입의 과정 속에서 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기관, 동료, 

가족의 지지와 체육당국의 태권도를 향한 전폭적인 지원, 

태권도 교육과 사범의 전문성을 함양하여 선수들에게 제공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몰입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시사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몰입 경

험의 질적 측면이 이들의 인지된 경기력 향상과 긴 한 연

관관계가 있을 것이라 추정하였지만, 구체적으로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몰입에 대한 질적 차원의 내용을 분석하거

나, 운동몰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

지는 못하였다. 이에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몰입 경험을 주

제로 한 내러티브 기반의 질적연구가 수행될 수 있다면, 이

를 기반으로 한 보다 체계적인 양적연구 수행이 가능해지

기에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몰입과 관련한 다양한 변인 간

의 구조적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외생변수의 영향력을 고민

하지 못하였다. 이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기반으로 한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의 단점 중 하나인, 명목변수를 투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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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경우 구조모형의 분석이 난해해진다는 문제로 야기된 

사실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태권도 선

수와 관련한 다채로운 새로운 변수들이 탐색적으로 연구되

어 탐색적 요인분석에 기반한 다중회귀분석의 연구들이 수

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태권도 선수들의 경기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측정하는 지표개발 

연구가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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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tu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Mindset, Exercise 

Commitment, and Perceived Performance of Taekwondo Athl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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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mind set, exercise 

commitment, and perceived performance of Taekwondo athletes. 

Method  Frequenc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based path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tatistical processing programs SPSS 22.0 and AMOS 

22.0 for 242 copies of research data, which are questionnaire responses of taekwondo athletes. 

Results  First, positive mindset did no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performance 

improvement, and fixed mindse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performance. Second, positive mind set 

was acting as a mechanism to improve exercise immersion, but fixed mind set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exercise immersion. Lastly, Taekwondo athletes' exercise commitment did no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performance. 

Conclusion  Taekwondo athletes need to lead to behavioral changes to improve their positive mindsets, and 

provide them with meaningful immersion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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