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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태권도선수들의 실수인식과 완벽주의성향 

및 스포츠 대처능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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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대학태권도선수들의 실수인식과 완벽주의성향 및 스포츠 대처능력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충북, 전북지역의 대학교 

남·여 태권도 선수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4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이 

중 응답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12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388명의 자료를 최종분석

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처리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3.0, jamovi 1.0.1, 

AMOS 23.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

관관계분석, 구모방정식모형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

째, 대학태권도선수의 실수인식은 완벽주의성향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태권도선수의 완벽주의성향은 스포츠 대처능력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태권도선수의 실수인식은 스포츠 대처

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실수인식, 완벽주의성향, 스포츠 대처능력, 대학태권도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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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운동선수들에게 시합은 자신이 쌓아온 경기력을 발휘하는 결실의 맺는 순

간이자 실력이 평가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시합을 통해 자신의 가

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강유

선, 2011).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선수들은 시합에 임할 때 근육의 경직, 집중

력 저하, 심리적 부담감 등이 증가하여 최상의 경기수행력을 저하시킨다는 

연구들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박상섭, 남경완, 임승현, 2017; Joung, Hesketh, 

& Neal, 2006). 즉, 높은 수준의 불안은 선수가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기 

중 실수를 유발하게 하는 원인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실수는 모든 종목에서 치명적이지만 투기종목의 경우 그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태권도는 2회전 종료시점 또는 3회전 중 언제라도 20점차

가 날 경우 패배와 직결되기 때문에(대한태권도협회, 2020) 선수들은 실수를 

최소화 하고 대량 실점을 감소시키기 위해 더욱더 큰 심리적 부담감과 함께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심영균, 이석준, 정우민, 2019; 정상훈, 김회

용, 2014). 이러한 현상으로 최근 들어 실수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보

다는, 실수를 오히려 긍정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는 시도가 이루이고 있는데, 

이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실수인식이 제시되고 있다(김수연, 심영균, 

2020; 서은철, 심영균, 2020; 신준하, 허진영, 2019; 심영균 등, 2019).

실수인식은 개인의 인지, 행동, 정서적 경향성을 모두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Rybowiak, Garst, Frese, & Batinic, 1999), 심리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실수인식은 실수에 대한 발생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 실수의 과정에 초

점을 두고 관리하면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수연, 

심영균, 2020; 서은철, 심영균, 2020; 신종호, 최효식, 연은모, 2014; 신준하, 허

진영, 2019). 특히, 실수에 대한 인식은 개인이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정서적 

반응뿐만 아니라 이후의 행동도 변화시키기 때문에 실수인식에 대한 기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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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실수를 자신의 발전의 계기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

급하였다(김수연, 심영균, 2020; 서은철, 심영균, 2020; Frese & Keith, 2015; 

Rybowiak et al., 1999; Lazarus & Folkman, 1984). 실수-기반 학습

(error-driven learning)이론을 기반으로 발전되어온 실수인식은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것이며, 긍정적 활용을 통해 학습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Joung, Hesketh, & Neal, 2006; Santagata, 2005). 이러한 실수인식은 국

내 스포츠 영역으로 확대되어 실수인식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김수연, 심영균, 2020; 서은철, 심영균, 2020; 신준하, 허진영, 2019). 

구체적으로, 심영균 등(2019)은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실수인식과 

자기관리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실수인식은 자기관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기관리 수준이 높은 선수는 최상의 경기력을 발

휘할 뿐만 아니라 좋은 선수로 발전하여 오랜 선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박상섭, 남경완, 임승현, 2017). 이처럼 운동선수들에게 실수인

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선수들의 동기적 성향과도 매우 밀접한 관

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Stober & Joormann, 2001).

동기적 관점에서 실수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의 실수에 대한 지각 

수준과 완벽주의 성향의 상호작용이 개인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Ferrari & Thompson, 2006, Stober & Joormann, 2001). 즉, 실수 지각

이 높은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완벽주의를 추구할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변명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유영란, 2011). 이러한 선

행연구와 이론적 개념을 고려할 때 실수인식과 완벽주위성향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실수에 대한 인식이 개개인의 완벽주의 성

향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완벽주의 성향(perfectionism) 또한 과거에는 주로 부정적인 개념으로 간주 

되어 왔다(임태희, 2009).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완벽해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가 지속

되면서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에 관심을 두는 접근이 보다 각

광박고 있다(Suddarth & Johnson, 1990). 임태희, 이근춘, 김원배(2005)는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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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완벽주의 척도개발을 통해 개인적 완벽주의는 실수

에 대한 염려와 개인의 기준으로 구성되고 타인적 완벽주의는 부모기대, 부

모비난, 그리고 코치압력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스포츠 분야에서도 완

벽주의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완벽주의 성향은 

선수의 자신감, 성취동기, 자기관리 등(서은철, 허진영, 2014; 임태희, 2009; 

Stoeber, Feast, & Hayward, 2009)과 같이 수행향상을 촉진시키는 요인과 정

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실수인식과 완벽주의성향은 선수들의 심리적 대처능력과 같은 역량

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성현, 김유나(2018)는 선수의 완벽주의 성

향이 수행을 방해하는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측면의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

는 대처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으며, Garmezy & Rutter(1983)는 대처능력

이 높은 사람은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여 학업적ㆍ정서적ㆍ사회적 측면에서 

정상적인 발달과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대처능력은 선수가 

훈련 또는 시합장면에서 발생하는 위기상황을 적절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며 이는 경기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처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해 선수들의 실수인식과 완벽주의 성향, 스포츠 대처능력에 어떻

게 관계가 있는 지에 대한 연구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앞서 제시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실수인식과 완벽주의 성향 및 스

포츠 대처능력 능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실수인식을 통해 파생되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학태권

도선수의 실수인식과 완벽주의 성향 및 위기대처능력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

에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실수에 대

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고, 실수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

적 기초를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대학태권도선수의 실수인식은 완벽주의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대학태권도선수의 완벽주의성향은 스포츠대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대학 태권도선수의 실수인식은 스포츠대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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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2020년 1월 15일∼4월 15일 약 3개월에 걸쳐 서울, 경기, 

충북, 전북지역의 대학교 팀에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1명이 직접 방문하여 조

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실시하기 전 지도자에게 허락을 받은 후 이를 동의

한 대학교에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직접 방문하여 대학태권도선수들에게 연

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뒤 편의표본추출법을 총 4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중 응답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불성실하게 작성한 12부를 제외한 388부를 

최종유효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288 74.2
여자 100 25.8

입상경력
유 278 71.6
무 110 28.4

운동경력

5년 미만 78 20.1
7년 미만 102 26.3
9년 미만 83 21.4
12년 미만 79 20.4
12년 이상 46 11.9

합 388 100%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 측정도구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선행연구에 근거

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도구의 응답반응은 5점 Likert 형식

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지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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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실수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Rybowiak et al.(1999)이 개발한 실수인식 

척도(EOQ)를 신종호, 최효식, 연은모(2014)이 국내 여건에 맞게 번안하고 서

은철, 심영균(2020)이 태권도선수를 대상으로 실수인식 척도의 문항 양호도를 

검증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실수로부터 학습 4문항, 실수에 대한 도전적인 태

도 4문항, 실수에 대한 부담 4문항, 실수에 대한 고찰 5문항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완벽주의 성향에 대한 설문지는 Hewitt & Flett(1991)가 개발한 다차

원적 완벽주의 척도(MPS)를 한기연(1993)이 국내 여건에 맞게 번안하고 조현

익, 소영호(2010)의 연구에서 타당도를 검증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자기지향 

완벽주의 5문항, 타인지향 완벽주의 5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스포츠 대처에 대한 설문지는 유진, 박성준(1998)이 개발한 스포츠 

대처 척도(Korean Athlete Sport Coping Scale)를 송남정, 곽정현(2012)의 연구

에서 타당도를 검증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문제 중심적 대처 8문항, 정서 중

심적 대처 5문항, 회피 5문항, 초연 5문항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이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우도

(Maximum Likelihood: ML)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수인식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는 χ2=288, df=113, 

TLI=.929, CFI=.941, RMSEA=.063로 나타났다. 또한 완벽주의성향에 대한 확인

적 요인분석 결과,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1, 12, 13번 문항을 제거한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 실시한 결과 적합도는 χ2=62.1 df=19, TLI=.954, 

CFI=.968, RMSEA=.076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 대처행동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12, 13, 18, 19, 20, 23번 문항을 제거한 이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 실시한 결과 적합도는 χ2=335, df=129, TLI=.920, 

CFI=.932 RMSEA=.064로 나타났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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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잠재변수 측정변수 B β t α

실수인식

실수학습

→ a4 1.000 .689 -

.841
→ a1 1.161 .795 13.3***
→ a2 1.115 .799 13.3***
→ a3 1.077 .741 13.0***

실수도전

→ a5 1.000 .754 -

.839
→ a6 .929 .759 14.2***
→ a7 1.056 .805 15.0***
→ a8 .939 .699 12.9***

실수부담

→ a12 1.000 .633 -

.807
→ a9 1.228 .746 10.7***
→ a10 1.215 .757 10.8***
→ a11 1.136 .738 11.4***

실수고찰

→ a14 1.000 .678 -

.835
→ a13 1.038 .673 11.8***
→ a15 1.157 .745 12.5***
→ a16 1.105 .738 12.0***
→ a17 1.110 .722 11.9***

χ2=288, df=113, TLI=.929, CFI=.941, SRMR=.046, RMSEA=.063

완벽
주의성향

자기지향

→ b2 1.000 .715 -

.850
→ b3 1.140 .738 13.4***
→ b4 1.160 .801 14.1***
→ b5 1.140 .783 13.6***

타인지향

→ b9 1.000 .679 -

.806
→ b6 1.190 .765 12.2***
→ b7 1.200 .748 12.3***
→ b8 1.130 .776 13.2***

χ2=62.1, df=19, TLI=.954, CFI=.968, SRMR=.033, RMSEA=.076

스포츠
대처능력

문제

→ c1 1.000 .676 -

.858

→ c3 .998 .700 12.3***
→ c4 .999 .641 11.3***
→ c5 1.027 .642 11.2***
→ c6 1.014 .652 11.4***
→ c7 1.033 .651 11.3***
→ c8 .914 .620 10.8***
→ c2 1.000 .682 12.2***

정서
→ c11 1.000 .648 -

.711→ c9 1.133 .697 10.7***
→ c10 1.011 .669 10.6***

회피

→ c14 1.000 .646 -

.893
→ c15 1.428 .831 13.7***
→ c16 1.543 .894 14.1***
→ c17 1.628 .857 13.9***

초연
→ c20 1.000 .755 -

.761→ c21 .962 .729 12.3***
→ c22 .928 .672 11.1***

χ2=335, df=129, TLI=.932, CFI=.920, SRMR=.053 RMSEA=.064
***p<.001

표 2. 잠재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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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처리

이 연구의 자료의 처리는 SPSS 23.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를 실시

하였으며, jamovi 1.0.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과 신뢰도분석(Cronbachα)을 실시하였으며, AMOS 23.0

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1. 정규성 검증

이 연구에서는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추정을 최대우도법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에 기본 가정인 다변량 정규성(왜도, 첨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왜도=-.380∼.603, 첨도=-.334∼.269로 나타나 Kline(2011)

이 제시한 기준(왜도 ±2이하, 첨도 ±8이하)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왜도 첨도

통계량 표준오차 통계량 표준오차

실수인식

실수학습 .268

.124

-.148

.247
실수도전 .153 -.334
실수부담 -.380 .233
실수고찰 .569 .269

완벽주위성향
자기지향 .287

.124
.262

.247
타인지향 .240 -.024

스포츠 
대처능력

문제중심적대처 .213

.124

-.029

.247
회피 .603 .034

정서중심적대처 .525 -.144
초연 .087 -.263

표 3. 정규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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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 분석

이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표 4>과 같이 상관계수가 .08보다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11).

3. 측정모형 검증

Anderson 과 Gerbing(1988)은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 측정모형을 먼저 검

증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을 검증을 실시한 

결과<표 5>와 같이 적합도는 χ2=100.846, df=24, TLI=.910, CFI=.940,  

RMSEA=.091, SRMR=.053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11).

구분 χ2 df TLI CFI RMSEA SRMR p

측정모형 100.846 24 910 .940 .091 .053 .000

표 5.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구분 실수
학습

실수
도전

실수
부담

실수
고찰

자기
지향

타인
지향

문제 정서 회피 초연

학습 1

도전 .602** 1

부담 -.275** -.368** 1

고찰 .530** .523** -.508** 1

자기 .350** .289** -.344** .369** 1

타인 .193** .217** -.407** .355** .464** 1

문제 .522** .471** -.391** .569** .497** .364** 1

정서 .461** .406** -.306** .442** .399** .313** .232** 1

회피 157** .180** -406** .360** .161** .383** .286** .093 1

초연 .323** .378** -.334** .502** .254** .317** .449** .331** .511 1

**p<.01

표 4.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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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모형 검증

이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통계적 모형

(statistical model)을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가설검증결과는 <표 6>과 같다.

가설 1. 대학태권도선수의 실수인식은 완벽주의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 대학태권도선수의 완벽주의성향은 스포츠대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 대학태권도선수의 실수인식은 스포츠대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잠재변수 B β t 검증결과

1 실수인식 → 완벽주의성향 .613 .575 7.249*** 채택

2 완벽주의성향 → 스포츠 대처능력 .270 .286 4.513*** 채택

3 실수인식 → 스포츠 대처능력 .645 .640 8.992*** 채택

χ2=100.846, df=24, TLI=.910, CFI=.940, SRMR=.053, RMSEA=.091

***p<.001

표 6. 가설검증 결과

Ⅳ. 논 의

이 연구는 대학태권도선수의 실수인식과 완벽주의 성향, 스포츠 대처능력

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태권도선수의 실수인식이 완벽주의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실수인식은 완벽주의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실수를 긍정적으로 인식해

한다는 연구결과(Frese & Keith, 2015; Keith & Frese, 2005; Metcalfe, 2007)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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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지해 주고 있다. 특히, Metcalfe(2007)는 실수를 통한 학습은 보다 깊은 

심화된 개념 학습을 유도하여 완벽주의성향을 증가시킨다고 언급하면서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수행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실수를 통한 노력, 그리고 

실수를 통한 학습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는 실수를 부정적으로 바

라보는 것이 아닌 실수 그 자체를 수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완벽주의성향

이 증가하는 경험적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수들은 실수를 동기유

발, 의도적 연습, 도전감, 긍정적인 사고방식 등이 증가시키기 위한 촉진과정

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도자는 성장의 발판의 원동력이 되는 실수

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멘탈모델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반복적

인 훈련보다는 새로운 훈련방법, 창의적인 훈련방법들을 고찰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대학태권도선수의 완벽주의성향이 스포츠 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완벽주의 성향은 스포츠 대처능력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수들의 완벽주의성향은 스포츠 대처능력

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정상훈, 김회용, 2014; 정성현, 김유나, 2018; 

DeLongis & Holtzman, 2005)들을 지지해 주고 있다. 특히, 서은철, 허진영

(2014)은 운동선수들에게 완벽주의성향이 증가하면 스포츠 대처능력 또한 증

가한다고 언급하면서 이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함을 나타내고 있다. 즉, 완

벽주의성향은 스포츠 대처능력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선수들의 완벽주의성향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도자는 선수들에게 심

리적인 부담감을 최소화 하고 스포츠 대처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선수들

과 면담을 통해 부정적인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셋째, 대학태권도선수의 실수인식이 스포츠 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실수인식은 스포츠 대처능력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수와 같은 역경 상황을 대처

하는 방법을 탐구한 연구결과(김영숙, 2019)를 지지하고 있다. 김영숙(2019)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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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이 실수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이를 대처할 수 있는 태도나 전

략이 달라진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선수들의 스포츠 대처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실수로부터 학습하고 고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

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선수들이 실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생

각, 발전적 태도, 회복탄력성, 성취목표성향 등과 같은 심리 변인들이 선행되

어야 한다(김수연, 심영균, 2020; 신종호, 최효식, 연은모, 홍윤정, 2015). 그러

나 이러한 개인 차원의 노력보다 지도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

로, 일반 학습 환경에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학습자들의 실수인식에 영향

을 미쳤다고 보고한 연구(오아름, 신태섭, 2017)를 보면, 지도자의 역할이 선

수들의 실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비록 이와 관련

한 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지만, 스포츠 환경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선수들의 실수인식은 완벽주의성향과 스포츠 대처능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 실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선수는 더 

완벽한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스포츠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역경 

상황에 잘 대처한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선수들이 실수에 대해 긍정적인 태

도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지도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경기, 충북, 전북지역의 대학태권도 남‧여 겨루기 

선수 388명을 대상으로 실수인식, 완벽주의 성향, 스포츠대처능력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태권도선수의 실수인식은 완벽주의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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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학태권도선수의 실수인식은 스포츠대처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태권도선수의 완벽주의성향은 스포츠대처능력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학태권도선수들이 실수를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따라 완벽주

의 성향과 스포츠대처능력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수들은 성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수를 고찰하

고 학습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연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특정 지역(서울, 경기, 충북, 전북지역)의 선수들을 대상으

로 한정하며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실수인식, 완벽주의성향, 스포츠 대처능력의 관계를 

알아보는 관계분석에 한정되어 있음으로, 후속연구에서는 학년별, 성별에 따

른 잠재평균분석, 잠재프로파일과 같은 연구방법과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ㅎ

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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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among Perception of errors, Perfectionism propensity and 

Sports coping skills of University Taekwondo players

Seo, Eun-Chul(Wonkwang University)

Sim, Young-Kyun(Sichan university)·Kim, Su-Yeon(Sa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perception 

of errors, Perfectionism Propensity and sports coping skills of University 

Taekwondo players. In order to achieve this, a sample of 400 drawn out of the 

University Taekwondo players from Seoul, Gyeonggi, Chungbuk, and Jeonbuk 

were selected as a population, Data acquired from 12 people were excluded due 

to inconsistency in their responses. Therefore, the data of 388 people was used 

for a final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SPSS 23.0, jamovi 1.0.1 and Amos 23.0 program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erception of errors of university Taekwondo players 

was a found to has a positive effect on perfectionism propensity. Second, the 

perfectionism propensity of university Taekwondo players was found to has a 

positive effect on sports coping skills. Third, the perception of errors of 

university Taekwondo players was found to has a positive effect on sports 

coping skills.

Key words: Perception of errors, perfectionism propensity, sports coping skills,  

              university Taekwondo 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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