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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야구선수의 경쟁불안과 수행자신감과의 관계:

성격강점과 인지평가의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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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아마추어 야구선수를 대상으로 경쟁불안이 인지평가와 수행자신감에 미

치는 영향,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인지평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성격강점이 이와 관련

한 조절적인 역할을 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특히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경쟁불안과 

인지평가의 관계에서 성격강점적 특성에 따른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6개의 미덕으로 나누

어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만 19세 이상의 아마추어 야구선수를 2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도출 된 본연구의 주요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불안과 수행자신감과의 관계를 인지평가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경쟁불안과 인지평가와의 관계에서 성격강점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에서도 정의, 초월의 성격

강점이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는데, 정의, 초월 성격강점이 경쟁불안에 의해 

인지평가가 감소 되는 정도를 완화 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

로 시사점 및 한계점,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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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은 스포츠 분야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학문적 관심을 받아왔으며(Grossbard et 

al., 2009), 다른 감정이나 심리적 메커니즘보

다 훨씬 더 많은 연구의 관심이 되어왔다

(Woodman et al., 2009). 여러 불안 이론가들에 

의하면, 불안이란 짜증감이 동반된 우울 혹은 

안달이나 흥분의 상태(Lazarus & Averill, 1972), 

생리적 각성을 동반한 주관적 우려감이라고 

하였으며(Levitt, 1980), Landers(1980)는 자율신경

계의 과활성이나 과각성 상태로부터 비롯되는 

불쾌감이나 과도한 근심상태라고 하는 등 다

양하게 정의하였다(문윤제, 2008). 즉 이러한 

불안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위협이나 위

험에 매우 민감하며, 위협이라고 느낄 수 있

는 자극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통해 부정적인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그 사건이 초래할 결과

의 치명성에 대해 과도하게 높게 평가하는 경

향이 있다(Beck at el., 1985; Butler & Mathews, 

1987).

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우수한 운동선수

들의 신체적, 기능적 요인들 보다 오히려 정

신적인 요인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이러한 요인이 경기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결정적 요인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Orlick & Partington, 1988). 이렇듯, 불안과 

긴장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심리 스

트레스는 운동수행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며, 

특히나 시합 전 운동선수들이 주관적으로 경

험하는 경쟁불안은 경기 승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문윤제, 2008).

경쟁은 스포츠에 있어서 운동선수 개개인의 

능력이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와 승패를 겨

루어야 하는 운동선수들은 특정 상황에 처하

여 평소와 달리 심리적, 신체적으로 공포와 

두려움을 겪게 된다(김용규 외, 2005). 이러한 

경쟁 과정 중에서 경쟁불안이 발생하게 되고, 

선수들의 스포츠 수행에 큰 영향을 미쳐 시합

의 승리와 패배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경기

력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심리적 요인

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조

현철, 김종식, 2011). 운동경기는 경쟁과 도전

을 주요 요소를 바탕으로 하므로 경쟁불안은 

운동경기에 있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고, 이는 운동선수들의 수행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대표적인 요

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김종호, 2020). 따

라서, 운동선수들이 성공적으로 운동수행을 

위해서는 운동선수들이 시합 전에 경험할 수 

있는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심리 요소를 통

제하거나 제거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곽병유 

외, 2000). 

수행자신감

자신감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의미에서 개인

들이 자신의 뚜렷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

만 이러한 자신감은 자신이 수행하는 운동수

행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

르다. 다시 말하면, 자신감은 성공에 대한 확

신을 뜻한다(Weinberg & Gould, 1996). 운동선

수들이라면 최고의 경기력을 통해 자신의 종

목에서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길 바란다. 따라

서 운동선수들은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최적

의 목표를 설정하고, 또 이를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한다(권성호, 김방출, 2007). 무

엇보다도 운동선수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자신

감은 운동선수들의 경기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문한식, 박진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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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은 운동선수들이 경기력을 발현하는 것

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연구 되고 있는데, 이

는 운동선수 개개인이 어떠한 특정 목표를 성

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상태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Weinberg & Gould, 

1996).

김영운(2010)에 따르면 경쟁이 심한 스포츠

일수록 운동선수 개인들에게 있어 자신감은 

최고의 운동능력을 발현시키는 데 중요한 역

할이라고 정의된다(김성일, 2017). 실제로 우수

한 운동선수의 성공의 근간을 살펴보면 흔들

리지 않는 탄력과 강한 자신감이라고 보고하

였다(Bull et al., 2005). 자신감을 지니고 있는 

운동선수는 각성상태를 적절하게 유지함과 동

시에 상황에 맞는 기술적 전략을 명확하게 사

용한다. 그러나, 자신감이 없을 경우에는 부정

적인 감정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전략적 계획

에서 벗어나 적절하지 못한 전술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Gould et al., 1992). 이는 운동선

수들이 확신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경우 성공

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만 본인의 지니고 있

는 능력과 상황에 대한 판단을 의심할 경우에

는 실패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정

은화, 조영갑, 2019).

이렇듯 수행자신감은 뚜렷한 특색을 지니는

데, 단순히 운동선수 개인의 경기력이나 기술

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

라 반드시 성공적으로 경기를 수행할 수 있다

는 단호한 내적 의지이자, 최고의 경기력 수

행에 대한 확신이다(Weinberg & Gould, 2010). 

이처럼 운동선수들에게 있어 높은 수준의 수

행자신감은 운동수행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경

기를 수행하는 능력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

로 작용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운동수행 

과정에서 자신감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전략들

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이양주, 오승현, 2012).

경쟁불안과 수행자신감의 관계

운동선수들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해서 연구

되어진 실증적 정보에 의하면, 우수한 운동선

수 일수록 심상과 이완능력이 좋고, 높은 수

준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경쟁 중 불안

이 감소되어 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명확한 

목표설정과 함께 주의 집중력과 몰입이 뛰어

났다고 보고되어진다. 특히, 철저한 전략과 정

신적 준비는 시합 중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

황하지 않고 뛰어난 대처능력을 발휘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Gould, 1995; Ravizza, 1995; 

Williams & Krane, 2001). 최근 들어 운동수행에 

관련한 불안(신정택, 2002; 최영옥 외, 2000; 

홍준희, 2000) 및 자신감(신정택, 2002; George, 

1994)에 관한 연구는 실제 운동수행과의 연관

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선수들의 수행 결과에 

영향력을 가지는 개인의 특성 변인 중 자신감

은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변인 중 

하나이다. 많은 선행연구(신정택, 2002; 육동원, 

신정택, 2003; Burton, 1989; McAuley, 1985)에서

도 자신감이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밝히고 있다.

수행자신감과 경쟁불안의 선행 연구들을 살

펴보면 수행자신감 형성과 관련된 연구(김덕

진 외, 2006; 김재훈, 2013; 박정근, 전진효, 

2002), 자신감과 경쟁불안이 경기 수행에 미치

는 영향(김지윤, 2011; 김관현 외, 2007; 신정

택, 2002; 이상현, 2004; 최거창, 2012)등이 대

부분 연구되어 있으며, 운동선수의 수행자신

감과 스트레스, 경쟁불안과 관련 연구(김옥주 

외, 2018; 김호진, 2015; 전기영, 2016; 김형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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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6)가 일부 진행되어 있으나 이들 연구

는 운동선수의 경기력, 경기수행력, 성취, 불

안 등 결과변인으로 하여 운동선수가 지니고 

있는 개인적 성향에 초점을 맞춰 연구된 것이 

대부분이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수행자신감은 경쟁상황에서의 대

처능력을 향상시켜 경쟁불안을 감소시키며 이

는 운동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쟁불안과 수행자신감은 

상호작용하며 운동선수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경쟁불안과 

수행자신감의 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인지평가의 매개효과

인지평가(Cognitive Appraisal)의 개념은 사회 

심리학자 샤흐터(Schachter)가 인지의 역할을 강

조하면서 등장했다. 인지평가는 개인이 지각

한 자극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 혹은 의미를 

지칭한다. 운동선수들은 경쟁적인 스포츠 상

황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하게 된

다. 인지평가는 스트레스로부터 발생하는데 

이는 운동선수들이 성공적인 수행을 하거나 

또는 실패하는 이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

다(Cerin et al., 2000). 선수들은 경쟁상황에서 

매 순간의 자극에 대해 늘 평가하게 된다. 이

처럼 인지평가는 주변 환경에 대해 어떤 의미

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정서와 

자극과 반응사이를 이어주는 인지적 매개체로 

간주된다. 선수들은 평가에 앞서 주체와 환경 

간의 관계에 주목하는데 이는 선수 개인이 인

지하고 있는 객관적 상황을 의미한다. 한편, 

환경적 요소들이 어떠한 정서를 일으키기 위

해서는 그것들이 개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

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과정이 

인지적 평가이다. 따라서 인지평가의 결과는 

정서의 유형과 강도를 결정하게 된다.

Jones et al.(2009)의 위협상태이론(Theory of 

Challenge and Threat States in Athletes)에 따르면 

경쟁을 비롯하여 경기의 승패가 이루지는 스

포츠와 경기상황에서 운동선수 개인이 그 상

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도전할

만하다고 평가(도전평가)하게 되지만, 그와 반

대로 운동선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

로 경기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고 판단하면 그 

상황 자체를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위협평가)

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도전평가를 한 운

동선수는 긍정의 정서를 보이지만 위협적이라

고 평가한 운동선수는 부정의 정서를 보이게 

된다.

국내의 청소년 및 대학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인지평가에 관한 연구는 약 6편에 불과하

다(김범준, 2017; 박중길, 유진, 2013; 송기현, 

김승용, 2018;이충섭, 2014; 정영수, 하형주, 

2016; 황옥철, 박중길, 2014). 선행연구들을 바

탕으로 살펴보면 선수들의 정서 혹은 정서 조

절 그리고 인지평가를 주요 매개변수로 하여 

연구되었다. 국외의 인지평가에 관한 선행연

구 사례를 살펴보면 Dias et al.(2012)는 선수들

의 위협 평가의 경우 회피와 정서 중심 대처

와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

고 했으며, Doron과 Martinent(2017)은 선수들의 

도전평가는 긍정적 정서를 촉진 시키는 와중

에 문제중심대처를 하는 경향을 보이며, 위협

평가의 경우 부정적인 정서를 촉진 시키는 동

시에 회피 대처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Bolgar et al.(2008)은 개인의 지닌 여러 

인지평가 요소는 대처전략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영수와 하형주(2016)에 따르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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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수가 경기상황을 도전적으로 평가하게 되

면 표현을 억제하고 인지적인 재평가를 수행

하려는 정서 조절이 동시에 나타났으며. 경기 

상황을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하게 되면 인지

적 재평가를 통한 정서 조절이 이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운동선수

가 경기상황을 위협평가 하였다고 해서 경기 

상황 내내 이를 위협으로 인지하는 것은 아니

다. Lane et al.(2011)의 연구에 따르면, 정보는 

재평가 및 정보수정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운동선수는 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서를 조절하는 것에 노력

을 기울임과 동시에 이에 집중하게 되는 것으

로 사료된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선

수들이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환경이나 사건들

을 성공 혹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하

는가 혹은 자신의 가치를 침범하는 것으로 평

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정서적 반응을 유발 

시킨다고 볼 수 있다. 평가 유형에 따라서 긍

정적 혹은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켜 선수들로 

하여금 다양한 대처방식을 유발하도록 만들며, 

이러한 다양한 대처방식은 선수들이 수행자신

감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경쟁불안과 수행자신감과의 관계를 

인지평가가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성격강점의 조절효과

최근 긍정심리학이 크게 주목 받으면서 긍

정적인 특질인 개인의 긍정적인 성격특성과 

성격강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에 따라 스포츠 분야에서도 성격과 운동 간의 

관계가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이현영, 김경

원 2010). 1998년 긍정심리학이 소개된 이후 

임상, 교육학, 스포츠 등의 여러 분야에 확산 

되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이지영, 정원호, 

2019). 특히 코칭심리학은 긍정심리학이 추구

하는 목표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개인의 긍

정적 성격특성과 성격강점은 코칭심리학과 성

격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

다.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스포츠 및 

코칭 분야에서는 긍정심리학 관점을 반영한 

구체적인 접근(이용수, 임태홍, 2013)이 시도되

고 있다.

성격강점, 또는 덕목이란 개인이 자신과 사

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윤성민, 신희천, 2012), 선행연구에 의

하면, 대표적인 성격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하

는 여부에 따라서 개개인 삶의 만족 정도가 

달라진다(Seligman et al., 2004). 또한 부정적인 

요인이 아닌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강점을 인식

하고 개발하여 문제 극복력을 향상시키는 것

은 개인의 건강과 더불어 수준 높은 삶을 가

능하게 한다(Gang MH et al., 2012). 지난 10년

간 성격강점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라 

볼 수 있는 것은 Peterson과 Seligman에 의해 

개발된 VIA(Virtues in Action) 분류체계이다. 

VIA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항목들은 인간애, 

용기, 지혜, 정의, 초월성 그리고 절제와 같

은 6가지의 핵심 덕목을 가지고 있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 지혜와 지식 (wisdom and 

knowledge)은 개인이 더 발전된 삶을 위해 학

습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인지적 

강점이다. 이러한 강점을 통해 선수들은 새로

운 판단을 하고 동시에 다양한 학습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용기(Courage)는 목표



한국심리학회지: 코칭

- 202 -

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내․외적 저항에 맞서 위축되지 않고 이를 극

복하려는 의지를 의미한다. 인간애(humanity)는 

대인 관계적 성격강점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감정과 가치를 존중하고 친밀한 관

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절제(temperance)는 유

혹에 대한 의지력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자

신의 감정을 극단적인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중용적인 강점으로 타인과의 관

계 개선을 돕는다. 정의(justice)는 사회적 강

점으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집단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상호작용을 이

룰 수 있도록 돕는 강점이다. 영성․초월성

(transcendence)은 삶을 낙관적인 측면에서 바라

보며 현상과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고 연결성

을 추구한다. Kant(1999)에 의하면 초월성은 인

간이 지각하는 지식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VIA 분류체계에서는 초월성에 대한 개념을 우

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높은 것과의 연결이라

고 말한다. 

이러한 성격강점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스포츠 분야

에서 성격강점과 관련된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스포츠 분야에서 

성격강점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규칙적인 

운동참여자(이현영, 김경원, 2010), 보디빌딩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성격강점을 분석한 연구

(유동인 외, 2013)등이 있다. 성격은 집단적 관

계 헌신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측면 등 다

양한 관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짐작할 

수 있다(윤서진, 장태석, 2021). 이와 같은 특

성을 고려하여 성격 특성과 스포츠 사이의 연

관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Hampson, 2012; Ozer & Benet-Martínez, 2006), 

Weinberg와 Gould(2011)의 연구로부터 시작된 

성격 관련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기는 하지만 불안, 강인함과 낙관성, 혹은 강

인함과 정신적 강인함과 같은 변인들과의 연

관성에 집중한 연구였다(Van-Auweele et al., 

2001). 이는 운동선수 개인의 성격 특성을 기

반으로 하여 긍정심리학적 관점보다는 스포츠

의 일반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하여 운동선수

의 행동방식을 이해하려 한 시도였다(윤서진, 

2021).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긍정심리학적 관

점에서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평가 

경향성을 이해하고, 인지평가의 경향성의 양

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지평가 경향성을 성격강점이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성

격강점의 하위영역에 따라 어떠한 강점이 조

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했으며, 경쟁

불안과 인지평가의 관계를 지혜 및 지식, 정

의, 인간애, 절제, 초월, 용기의 강점 중 어떠

한 강점이 유의미하게 완화하는 조절 역할을 

하며,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인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경쟁불안은 선수들의 인지평

가 경향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성격강점은 이

러한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하여 선수들의 인

지평가 경향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

겨진다. 따라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세

우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경쟁불안과 수행자신감의 관계를 

인지평가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2. 경쟁불안과 인지평가의 관계를 성

격강점이 완화하는 조절 역할을 하며,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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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 이상 전국의 대학생 

야구선수를 대상으로 2개월간 온라인 google 

설문지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의 대상자로 201명의 야구선수를 선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는 차의과

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1044308-202108-HR-064-02).

측정도구

자기보고형 성격적 강점 척도

자기보고형 성격적 강점 척도는 김인자

(2006)에 의해 번안된 48문항의 단축형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는 Seligman(2004)의 VIA-IS를 기

반으로 특성을 잘 반영한 질문들을 추출한 것

이다. 이 척도는 전체 240개의 질문 중에서 

각 덕목 당 2개의 질문을 선택하여 구성되었

다. 이 척도는 긍정적 진술과 부정적 진술 각

각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한다. 부정적 진술에 대해서

는 역 채점이 실시되었다. 이 척도의 문항들

은 지혜, 사랑과 인간애, 지식, 영성과 초월, 

용기, 정의, 그리고 절제라는 6가지 덕목의 하

위 척도로 분류되며, 이 중에서 각 덕목에서 

그림 1. 연구모형

변수 구분 빈도 퍼센트

연령

19세 53 26.4

20세 69 34.3

21세 32 15.9

22세 35 17.4

23세 이상 12 6.0

운동 경력

5년 미만 1 0.5

5-10년 미만 56 27.9

10-15년 미만 140 69.7

15년 이상 4 2.0

포지션
투수 82 40.8

타자 119 59.2

평균자책점

(n=82)

2.0 미만 33 40.2

2.0~3.0 미만 12 14.6

3.0~4.0 미만 6 7.3

4.0~5.0 미만 10 12.2

5.0~6.0 미만 4 4.9

6.0 이상 17 20.7

타율

(n=119)

.200 미만 17 14.3

.200~.249 20 16.8

.250~.299 17 14.3

.300~.349 33 27.7

.350~.399 16 13.4

.400 이상 16 13.4

전체 201 100.0

표 1. 연구 대상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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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는 하위 척도로 성격강

점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강점의 

Cronbach's=.937로 나타났고, 하위영역별로 보

면 지혜 및 지식은 .818, 정의는 .765, 인간애

는 .745, 용기는 .806, 절제는 .515, 초월은 .816

으로 나타났다.

인지평가 질문지

인지평가 질문지는 McGregor와 Elliot(2002)이 

개발한 것을 기반으로 Williams et al.(2010)이 

스포츠 상황에 맞게 조정한 인지평가 질문지

를 경쟁 시 운동선수들의 인지평가를 측정하

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경쟁 전에 

지각하는 도전상태와 위협상태를 측정하는 2

요인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

점 Likert 형식으로 응답하며, 본 연구에서 인

지평가의 Cronbach’s=.835로 나타났고, 하위영

역별로 보면 위협 .809, 도전 .86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두 요인 간의 높은 상호 연관

성과 선수 개인별 두 요인의 상호작용이 다르

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

가하였다. 따라서, 총합이 높을수록 인지평가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경쟁상태 불안 척도-2

경쟁상태 불안 척도는 경쟁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Martens et al.(1990)이 개발한 것

을 이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인지적 불안, 신체

적 불안, 그리고 자신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27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감 요인을 

제외하고 인지적 상태불안과 신체적 상태불안

만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경쟁불안의 

Cronbach’s=.948로 나타났고, 하위영역별로 보

면 인지적 상태불안 .913, 신체적 상태불안 

.908로 나타났다. 

다차원 스포츠자신감 척도

다차원 스포츠자신감 척도는 다차원 스포츠

자신감을 측정하는 도구로 Vealey와 Knight 

(2002)가 개발하고 스포츠 상황에 맞게 김재훈

(2013)이 번안하였다. 하위요인은 스포츠 숙련

자신감, 스포츠 인지 효율 자신감, 그리고 스

포츠 회복탄력 자신감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

며, 총 12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수행자신감의 Cronbach’s=.959로 나타

났고,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스포츠숙련자신

감 .902, 스포츠인지효율자신감 .895, 스포츠회

복탄력자신감 .908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또는 절차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은 SPSS 25 및 

PROCESS Macro v3.5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경쟁불안과 수행자신

감 사이의 관계에서 인지평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

한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경

쟁불안과 인지평가 사이의 관계에서 성격강점

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고, 성격강점이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

해 PROCESS Macro Model 7을 활용한 부트스트

래핑 검증을 수행하였다. 이때, 샘플은 10,000

개로 지정하고,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경쟁불안, 인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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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자신감, 성격강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

를 산출하였는데, 왜도는 –0.51~0.21의 범위

를 보였고, 첨도는 –0.43~0.58의 범위를 보였

다. 일반적으로 |왜도| < 2, |첨도| < 7 이면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는

데(Curran et al., 1996), 모든 변인은 기준치를 

만족하였다. 즉 자료는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

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모수 통계분석을 진행

하는 데 있어 자료의 분포는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경쟁

불안, 인지평가, 수행자신감, 성격강점 간 상

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쟁불안은 인지평가와 유의한 부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609, p<.001). 경쟁

불안은 수행자신감과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

계를 보였고(r=-.578, p<.001), 인지평가와 수행

자신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762, p<.001). 성격강점은 경쟁불안과 유의

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502, p<.001), 

인지평가(r=.627, p<.001), 수행자신감(r=.696,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

데, 전반적으로 성격강점을 구성하는 지혜 및 

지식, 정의, 인간애, 용기, 절제, 초월 모두 경

쟁불안과 유의한 부(-)적 상관, 인지평가 및 수

행자신감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변  인 1 2 3 4 4.1 4.2 4.3 4.4 4.5 4.6

1. 경쟁불안 1

2. 인지평가 -.609*** 1

3. 수행자신감 -.578*** .762*** 1

4. 성격강점 -.502*** .627*** .696*** 1

4.1. 지혜․지식 -.475*** .586*** .678*** .869*** 1

4.2. 정의 -.236*** .402*** .391*** .772*** .540*** 1

4.3. 인간애 -.399** .514** .581** .867*** .683** .697** 1

4.4. 용기 -.566*** .698*** .755*** .874*** .788*** .537*** .718*** 1

4.5. 절제 -.256*** .161* .203** .559*** .327*** .454*** .405*** .315*** 1

4.6. 초월 -.452*** .601*** .672*** .908*** .760*** .631*** .765*** .798*** .391*** 1

평균(M) 2.60 5.23 1.11 3.69 3.60 3.49 3.78 3.79 3.55 3.87 

표준편차(SD) .83 1.14 1.67 .52 .63 .74 .67 .68 .52 .60 

왜도  0.21 -0.32 -0.48 -0.17 -0.40 -0.01 -0.33 -0.51  0.10 -0.24

첨도 -0.43 -0.28 -0.11  0.28  0.58 -0.32 -0.04  0.17 -0.14 -0.17

주. * p<.05, ** p<.01, *** p<.001

표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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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평가의 단순 매개효과 검증

경쟁불안과 수행자신감 간 관계에서 인지평

가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한 결과, 경쟁

불안은 인지평가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B=-.837, p<.001), 인지평가는 수행자신

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B=.640, p<.001). 경쟁불안이 수행

자신감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

었고(B=-.245, p<.001), 결과적으로 경쟁불안이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총 효과는 약 -.781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B=-.781, p<.001). 한편 간접

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 간접효과 크

기는 약 -.536으로 나타났고, 이의 95% 신뢰구

간은 -.699~-.390으로 나타났다. 95% 신뢰구간

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0을 포함하지 않았

기 때문에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볼 수 있고, 경쟁불안과 수행자신감 간 

관계에서 인지평가는 유의미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앞서 경쟁불안

이 수행자신감에 직접적으로도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경쟁불안과 수

행자신감 사이에서 인지평가는 부분 매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표 3과 같다.

성격강점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아마추어 야구선수의 경쟁불안이 인지평가

를 매개하여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가 성격강점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하

기 위해, Hayes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7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성격강점은 

지혜 및 지식, 정의, 인간애, 용기, 절제, 초월

의 여섯 가지 요소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성

격강점 요소가 유의미한 조절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Model 7은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사이에 조절변인이 포함되는 모형인데, 다중

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변인인 경

쟁불안과 조절 변인인 성격강점의 지혜 및 지

식, 정의, 인간애, 용기, 절제, 초월을 평균 중

심화하였다.

 

지혜 및 지식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

아마추어 야구선수의 경쟁불안이 인지평가

총 효과와 직접 효과 B SE t

경쟁불안이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총 효과 -.781 .078 -10.004***

경쟁불안이 인지평가에 미치는 직접 효과 -.837 .077 -10.836***

경쟁불안이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직접 효과 -.245 .076  -3.210***

인지평가가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직접 효과  .640 .056  11.520***

Effect Boot SE 95% LLCI 95% ULCI

간접효과 -.536 .079 -.699 -.390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은 10,000번 추출함, *** p<.001

표 3. 단순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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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매개하여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지혜 및 지식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한 결

과(표 4 참조), 지혜 및 지식은 인지평가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

지만(β=.692, p<.001), 경쟁불안과 지혜 및 지

식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때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8.5%에서 49.2%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상호작용항도 유의하지 않았다. 즉 지

혜 및 지식은 경쟁불안과 인지평가 간 관계를 

조절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정의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

아마추어 야구선수의 경쟁불안이 인지평가

를 매개하여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정의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한 결과, 경쟁

불안은 인지평가에 유의한 부(-)의 영향(β

=-.748, p<.001), 정의는 인지평가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고(β

=.419, p<.001), 경쟁불안과 정의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했을 때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4.2%

에서 46.6%로 약 2.4% 증가하였으며, 상호작

용항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β=.263, p<.01). 즉 정의는 경쟁불안과 인지평

가 간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검

그림 2. 인지평가에 대한 경쟁불안과 정의의 상호

작용

인지평가 인지평가 수행자신감

B t B t B t

독립변인(X: 경쟁불안) -.587 -7.365*** -.586 -7.385*** -.245 -3.210**

조절변인(Mo: 지혜 및 지식)  .692  6.610***  .648  6.018***

상호작용항(XMo)  .167  1.661

매개변인(Me: 인지평가)  .640 11.520***

R2 .485 .492 .602

F 93.142*** 63.566*** 149.518***

지혜 및 지식 Effect Boot SE 95% LLCI 95% ULCI

저(-0.628) -.442 .085 -.610 -.274

중(0.000) -.375 .064 -.506 -.253

고(0.628) -.308 .066 -.442 -.184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은 10,000번 추출함, ** p<.01, *** p<.001

표 4. 지혜 및 지식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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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되었고, 경쟁불안에 의해 인지평가가 감소

되는 정도를 정의가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정의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크기를 검증

한 결과, 정의가 평균에서 표준편차만큼 낮은 

수준인 경우의 간접효과 크기는 -.442로 나타

났고, 평균 수준인 경우의 간접효과 크기는 

-.375로 나타났으며, 평균에서 표준편차만큼 

높은 수준인 경우의 간접효과 크기는 -.308로 

나타났다. 경쟁불안이 인지평가를 매개하여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정의의 변화

에 관계없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지만, 정의의 

수준이 높을수록 간접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경쟁불안에 의해 인지평가를 

매개하여 수행자신감이 낮아지는 정도는 정의

의 수준이 높은 경우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한편 정의의 저․중․고 여부에 따른 간접

효과의 조건부 효과를 검증하였지만, Johnson- 

Neyman 방법효과가 유의하지 않는지를 확인

하였다. 그 결과 정의의 수준이 높을수록 경

인지평가 인지평가 수행자신감

B t B t B t

독립변인(X: 경쟁불안) -.748 -9.965*** -.725 -9.776*** -.245 -3.210**

조절변인(Mo: 정의)  .419  5.013***  .447  5.417***

상호작용항(XMo)  .263  2.958**

매개변인(Me: 인지평가)  .640 11.520***

R2 .442 .466 .602

F 57.219*** 78.387*** 149.518***

정의 Effect Boot SE 95% LLCI 95% ULCI

저(-0.742) -.442 .085 -.610 -.274

중(0.000) -.375 .064 -.506 -.253

고(0.742) -.308 .066 -.442 -.184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은 10,000번 추출함, ** p<.01, *** p<.001

표 5. 정의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

정의 Effect SE t

1.667 -1.203 .170 -7.061***

1.833 -1.159 .157 -7.376***

2.000 -1.115 .144 -7.733***

2.167 -1.071 .132 -8.135***

2.333 -1.028 .120 -8.584***

2.500 -.984 .108 -9.073***

2.667 -.940 .098 -9.584***

2.833 -.896 .089 -10.069***

3.000 -.852 .082 -10.443***

3.167 -.809 .076 -10.579***

3.333 -.765 .074 -10.350***

3.500 -.721 .074 -9.707***

3.667 -.677 .078 -8.734***

3.833 -.633 .083 -7.600***

4.000 -.590 .091 -6.464***

4.167 -.546 .101 -5.423***

4.333 -.502 .111 -4.512***

4.500 -.458 .123 -3.733***

4.667 -.414 .135 -3.072**

4.833 -.371 .148 -2.512*

5.000 -.327 .161 -2.036*

주. * p<.05, ** p<.01, *** p<.001

표 6. 정의에 따른 경쟁불안의 조건부 효과 유의성 영역



손진희․박선영 / 아마추어 야구선수의 경쟁불안과 수행자신감과의 관계: 성격강점과 인지평가의 조절된 매개효과

- 209 -

쟁불안이 인지 전략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

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정의가 만

점인 5점까지 도달해도 경쟁불안이 인지 전략

에 미치는 부(-)의 영향은 여전히 유의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적인 효과는 점차 

감소하고, 유의확률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간애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

아마추어 야구선수의 경쟁불안이 인지평가

를 매개하여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인간애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한 결과(표 

7 참조), 인간애는 인지평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지만(β=.547, 

p<.001), 경쟁불안과 인간애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때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5.8%에서 

46.5%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상호작용항도 

유의하지 않았다. 즉 인간애는 경쟁불안과 인

지평가 간 관계를 조절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용기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

아마추어 야구선수의 경쟁불안이 인지평가

를 매개하여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용기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한 결과(표 8 

참조), 용기는 인지평가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지만(β=.832, 

p<.001), 경쟁불안과 용기의 상호작용항을 투

입했을 때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5.4%에서 

55.7%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상호작용항도 

유의하지 않았다. 즉 용기는 경쟁불안과 인지

평가 간 관계를 조절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검

증되었다. 

인지평가 인지평가 수행자신감

B t B t B t

독립변인(X: 경쟁불안) -.661 -8.427*** -.656 -8.392*** -.245 -3.210**

조절변인(Mo: 인간애)  .547  5.648***  .541  5.599***

상호작용항(XMo)  .149  1.513

매개변인(Me: 인지평가)  .640 11.520***

R2 .458 .465 .602

F 83.775*** 56.976*** 149.518***

인간애 Effect Boot SE 95% LLCI 95% ULCI

저(-0.668) -.484 .086 -.661 -.321

중(0.000) -.420 .073 -.571 -.285

고(0.668) -.356 .079 -.520 -.211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은 10,000번 추출함, ** p<.01, *** p<.001

표 7. 인간애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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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

아마추어 야구선수의 경쟁불안이 인지평가

를 매개하여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절제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한 결과(표 9 

참조), 절제는 인지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인지평가 인지평가 수행자신감

B t B t B t

독립변인(X: 경쟁불안) -.433 -5.473*** -.437 -5.514*** -.245 -3.210**

조절변인(Mo: 용기)  .862  9.019***  .832  8.345***

상호작용항(XMo)  .094  1.046

매개변인(Me: 인지평가)  .640 11.520***

R2 .554 .557 .602

F 123.080*** 82.458*** 149.518***

용기 Effect Boot SE 95% LLCI 95% ULCI

저(-0.684) -.321 .073 -.469 -.180

중(0.000) -.279 .061 -.402 -.164

고(0.684) -.238 .067 -.372 -.111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은 10,000번 추출함, ** p<.01, *** p<.001

표 8. 용기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

인지평가 인지평가 수행자신감

B t B t B t

독립변인(X: 경쟁불안) -.836 -10.426*** -.839 -10.478*** -.245 -3.210**

조절변인(Mo: 절제)  .011   0.090 -.013  -0.099

상호작용항(XMo) -.174  -1.193

매개변인(Me: 인지평가)  .640 11.520***

R2 .371 .376 .602

F 58.417*** 39.502*** 149.518***

절제 Effect Boot SE 95% LLCI 95% ULCI

저(-0.518) -.479 .084 -.646 -.319

중(0.000) -.537 .083 -.709 -.380

고(0.518) -.595 .110 -.820 -.390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은 10,000번 추출함, ** p<.01, *** p<.001

표 9. 절제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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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였고, 경쟁불안과 절제의 상호작용항

을 투입했을 때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7.1%에

서 37.6%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상호작용

항도 유의하지 않았다. 즉 절제는 경쟁불안과 

인지평가 간 관계를 조절하지는 못하는 것으

로 검증되었다.

초월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

아마추어 야구선수의 경쟁불안이 인지평가

를 매개하여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초월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한 결과, 경

쟁불안은 인지평가에 유의한 부(-)의 영향(β

=-.583, p<.001), 초월은 인지평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고(β

=.775, p<.001), 경쟁불안과 초월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했을 때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0.4%

에서 51.9%로 약 1.5% 증가하였으며, 상호작

용항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β=.258, p<.05). 즉 초월은 경쟁불안과 인지평

가 간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검

증되었고, 경쟁불안에 의해 인지평가가 감소

되는 정도를 초월이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초월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크기를 검증

한 결과, 초월이 평균에서 표준편차만큼 낮은 

수준인 경우의 간접효과 크기는 -.462로 나타

났고, 평균 수준인 경우의 간접효과 크기는 

-.363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에서 표준편차만

큼 높은 수준인 경우의 간접효과 크기는 

-.264로 나타났다. 경쟁불안이 인지평가를 매

그림 3. 인지평가에 대한 경쟁불안과 초월의 상

호작용

인지평가 인지평가 수행자신감

B t B t B t

독립변인(X: 경쟁불안) -.583 -7.558*** -.567 -7.421*** -.245 -3.210**

조절변인(Mo: 초월)  .775  7.295***  .742  7.017***

상호작용항(XMo)  .258  2.420*

매개변인(Me: 인지평가)  .640 11.520***

R2 .504 .519 .602

F 100.713*** 70.742*** 149.518***

초월 Effect Boot SE 95% LLCI 95% ULCI

저(-0.600) -.462 .079 -.628 -.317

중(0.000) -.363 .063 -.489 -.245

고(0.600) -.264 .067 -.392 -.133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은 10,000번 추출함, * p<.05, ** p<.01, *** p<.001

표 10. 초월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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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여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초월

의 변화와 관계없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지만, 

초월의 수준이 높을수록 간접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경쟁불안에 의해 인지

평가를 매개하여 수행자신감이 낮아지는 정도

는 초월의 수준이 높은 경우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결과는 표 10과 

같다.

한편 초월의 저․중․고 여부에 따른 간접

효과의 조건부 효과를 검증하였지만, Johnson- 

eyman 방법을 통해 초월이 어느 수준 이상을 

보일 때부터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초월의 수준이 높을수록 

경쟁불안이 인지 전략에 미치는 부(-)적인 영

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경쟁불

안이 인지 전략을 낮추는 정도를 초월이 점차 

낮춰주어서, 초월이 5.000까지 높아지는 경우

에는 경쟁불안이 인지 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 이상 국내 아마추어 

야구선수를 대상으로 경쟁불안이 인지평가 및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와 관련하여 

인지평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러한 매

개 경로에서 성격강점의 조절 역할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경쟁불안, 인지평가, 

수행자신감, 그리고 성격강점 간의 상관관계

를 확인하였으며,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성

격강점의 특성에 따라 경쟁불안과 인지평가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6개

의 미덕으로 나누어 검증을 시행하였다. 이러

한 과정에 따라 도출된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불안과 수행자신감의 관계를 인

지평가가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경쟁불안과 수행자신감과

의 관계에서 부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초월 Effect SE t

2.200 -.998 .188 -5.318***

2.340 -.962 .174 -5.524***

2.480 -.926 .161 -5.755***

2.620 -.890 .148 -6.015***

2.760 -.854 .135 -6.307***

2.900 -.818 .123 -6.630***

3.040 -.782 .112 -6.979***

3.180 -.746 .102 -7.339***

3.320 -.709 .092 -7.678***

3.460 -.673 .085 -7.935***

3.600 -.637 .079 -8.023***

3.740 -.601 .077 -7.852***

3.880 -.565 .077 -7.383***

4.020 -.529 .079 -6.666***

4.160 -.493 .085 -5.816***

4.300 -.457 .092 -4.952***

4.440 -.421 .101 -4.149***

4.580 -.385 .112 -3.441***

4.720 -.349 .123 -2.831**

4.860 -.313 .135 -2.313*

4.966 -.285 .145 -1.972*

5.000 -.277 .148 -1.872

주. * p<.05, ** p<.01, *** p<.001

표 11. 초월에 따른 경쟁불안의 조건부 효과 유의성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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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쟁불안이 수

행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이는 기

존에 경쟁불안과 수행자신감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조금묵, 2006; 김경학, 2013; 김용규 

외, 2005; 김종언, 강진형, 2014; Woodman et 

al., 2003)와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선수가 경쟁 상황에서 경쟁불안을 느낄 

때, 이러한 불안이 수행자신감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수행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

한다. 또한, 경쟁불안과 수행자신감 사이의 관

계에서 인지평가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분

석해 본 결과 경쟁불안은 수행자신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쟁불

안이 낮은 선수일수록 높은 수행자신감을 가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

쟁불안과 인지평가, 그리고 수행자신감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했다. 경쟁불

안이 인지평가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이때 

인지평가를 매개한 경쟁불안은 수행자신감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보다 더 감소하였다. 경

쟁불안과 수행자신감의 관계에서 인지평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경쟁불안이 높은 

선수는 자신의 경기력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여 상황 통제력이 감소하거나 대처 기

대치가 낮다는 부정적 인지평가를 이어진다는 

Dias et al.(2012)의 연구 결과와 부합한다. 또

한, 경쟁불안과 인지평가 관계를 연구한 다수

의 선행연구(임철호, 2012; 임종관 외, 2013; 

Dias et al., 2012; BD Hale & Whitehouse, 1998) 

와도 일맥상통한다. Skinner와 Brewer(2002)는 

인지 불안이 높은 운동선수는 일반적으로 자

신의 경기력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기 때문

에 상황 통제력이 감소하거나 대처 기대치가 

낮다고 주장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선수들

은 능동적 대처를 통해 수행자신감을 확보하

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Ntoumanis et al., 

1999). 따라서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불안 

및 인지평가와 관련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

램에서 선수들에게 적절한 코칭과 심리기술 

프로그램 구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경쟁불안, 인지평가, 수

행자신감의 관계는 성격강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격강점의 조절효

과는 연구모형과 일치하는 경쟁불안과 인지평

가의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경쟁불

안과 인지평가의 관계를 성격강점이 완화하는 

조절 역할을 하며,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강점 하위 미덕 6가지 요소가 유의미한 

조절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여 살펴보고자 하

였다. 그 결과, 정의와 초월 덕목은 유의한 조

절효과를 보고하였고, 지혜 및 지식, 인간애, 

용기와 절제 덕목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지혜 및 지식의 경우 인지평가

에 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긴 하였

지만,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

애와 용기, 그리고 절제에 의한 조절효과도 

마찬가지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의 증가 폭도 

미미했으며, 상호작용항 역시 유의하지 않았

다. 반면 정의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

펴보면, 상호작용효과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에 경쟁불안과 인지평가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가져 정의가 이를 완화 

시켜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초월에 의

한 조절된 매개효과 역시 경쟁불안에 의해 인

지평가가 감소되는 정도를 초월이 완화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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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쟁불안과 인지

평가의 관계에서 성격강점의 조절된 매개효과

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아 직접 비

교할 수 없지만, 공강석(2015)의 연구에 의하

면 정의의 하위 성격강점 요인인 ‘공정성과 

시민정신’ 직업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의 관

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성격강점

의 조절효과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를 시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마추어 야구선수의 경쟁

불안과 인지평가 사이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던 정의는 명백한 사회적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정의 강점은 개인과 사회 간, 그리고 개

인과 집단 간에서 최적의 상호작용과 연관 있

는데, 이는 집단 속에서 드러나는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 야구는 축구, 배구, 농구와 같은 

팀 스포츠 종목처럼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과 심리적 집단역동이 경기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Carron et al., 2002). 따라서 정의 강점

은 팀 응집력을 향상하여 공통의 목표를 달성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마추어 야구선수들

의 스포츠 특성을 잘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초월성 강점은 많은 것들이 복

합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은 자신보다 훨씬 큰 우주와 

그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어떠한 것과의 관계

를 만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의 필수요소인 삶의 

목적과 인간의 삶을 좀 더 의미 있는 것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초월적 덕목인 성격강점이 

경쟁불안과 인지평가 사이에서 조절된 매개효

과를 갖고, 이를 지닌 아마추어 야구선수들이 

낙관적인 태도로 인생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자신에게 닥친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

와 희망을 잃지 않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목

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을 판단해 볼 수 

있었다. 비 임상 집단 중 불안과 부정적 정서 

과정을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아마추어 

야구선수의 정의와 초월의 성격강점이 경쟁불

안 특성과 인지평가의 매개 경로에서 유의미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은 코칭 분야와 긍정심리

학 관점 모두에서 괄목할만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성격강점의 효

과적 활용은 안정된 팀 응집력 유지 및 성과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스포츠 영역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

던 아마추어 야구선수의 성격적 강점의 발굴

을 통해 운동선수의 성격강점을 이해할 수 있

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운동과 성격강점 간

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긍정심리학적 시각에

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 스포츠 분야에서 아직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는 주제에 접근한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 스포츠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성

격강점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찾아볼 수 

없으며,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성격강점과 

인지평가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 또

한 많이 찾아볼 수 없다. 성격강점이 갖는 긍

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긍정심리

학을 바탕으로 하여 성격강점과 관련된 연구

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평

가와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심리적인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심리학의 영향으로 최근 성격연

구에서 부각 되고 있고, 스포츠 분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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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성격강점에 초점을 맞

추어 성격강점이 인지평가와 수행자신감에 미

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학문적

인 의의를 갖는다. 국내 스포츠 분야 연구에

서 스포츠선수 관련 성격 유형분석을 오래전

부터 심도 있게 다루어 오긴 했지만, VIA 분

류체계에 근거하여 성경 강점의 영향력을 분

석한 연구는 전무후무한 실정이다. 이렇듯, 스

포츠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성격강점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인지평가

와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심

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아마추어 야구선수

들의 성격강점과 인지평가의 조절된 매개효과

를 검증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몇몇 연구들은 VIA 분류체계에 근거하

여 성격적 강점을 탐색(이현영, 김경원, 2010; 

유동인 외, 2013)하거나, 볼링선수의 성격강점

(이성준, 2013)을 탐색해 보았지만, 척도를 새

롭게 구성하거나 개방형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격강점척도를 사용하여 

성격강점이 경쟁불안과 인지평가 사이에서 조

절효과를 갖고 순차적으로 수행자신감에 영향

을 미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아마추어 야구선수의 

성격강점 덕목 특성이 밝혀졌다. 성격강점 중 

정의와 초월이 조절된 매개효과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성격 강점을 개발할 경우 수행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인지평가를 긍

정적으로 이끄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마추어 야구선수의 경기상황에서 이들의 성

격강점 덕목을 살펴보고 보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상황에서 

이러한 성격강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운동선수 

개인 뿐 아니라 팀 전체의 효과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아마추어 야구선

수들의 성격강점 중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던 지혜 및 지식, 인간애, 지식, 용기, 절

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운동선수들은 이러한 성격강점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된다.

셋째, 운동선수의 수행과정에 영향을 미치

는 여려 변인 중 인지평가가 가지는 설명력을 

높게 규명함으로써 여러 변인과의 인과관계 

및 관련성을 밝히는 데 의의가 있다. 인지평

가의 하위요인인 도전평가와 위협평가는 선수

들에게 긍정적 정서 혹은 부정적 정서인가로 

해석 되는 것이 아니라 인지평가 그 자체로 

선수들의 수행력을 높여주어 긴장감을 부여하

고 집중력을 더 강화 시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여겨진다. Stanley(2011)는 오히려 선수가 불안

이나 화와 같이 불쾌한 정서가 수행에 도움이 

생각 할수록, 수행 전 높은 화를 보고하며 자

신의 수행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불쾌

한 정서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행전략으로 사

용됐다고 보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부정적 정

서 과정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위협평가는 선

수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경쟁 상황을 도

전평가 할 경우 긍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으며, 

(Adie et al., 2008; Uphill & Jones, 2007; Uphill 

et al., 2012), 위협 평가가 부정적 정서(Adie et 

al., 2008; Jones et al., 2009; Uphill & Jones, 

2007)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긍정 

정서가 선수들의 수행을 향상 시키고, 부정 

정서가 선수들의 수행을 저하 시키는 것은 아

니며, 선수들은 경쟁 상황에서 다양한 인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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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정과 정서 과정을 경험하고 이러한 과정

에서 수행과 안녕감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선수들은 자신의 인지평가 과정과 정서 과정

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전략을 습득하

여 사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성격강점이 요소가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

다고도 여겨진다. 경쟁 상황에서의 인지평가

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이나 사건의 유

형에 따라 좌우되고(Anshel & Delany, 2001; 

Gan & Anshel, 2006), 선수 각 개인의 다양한 

인지평가 요소는 정서조절전략 사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Bolgar et al., 2008) 판단되어 진다. 

선수들이 경쟁 상황에 대한 위협평가를 할 경

우 유쾌한 정서와 표현적 억제 전략을 통해 

수행 만족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박

중길과 유진(2013)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

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넷째, 본 연구는 아마추어 야구선수의 성격

강점적 특성이 경쟁불안과 수행자신감 사이에

서 성격강점과 인지평가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경향성을 파악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확장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아마추어 

야구선수들이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선수들

이 훈련이나 경기를 임하는 데 보다 실증적 

자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심리기술훈련이 최초로 제공된 종목은 

야구였다. 야구는 90%가 멘탈로 이루어지므로 

미국 대부분의 팀은 스포츠 심리학자를 스텝

으로 두고 있다. ‘북미 스포츠 심리의 아버지’

라고 불렸던 초창기 심리학자 Griffith도 1925

년에 Chicago Cubs 프로야구 팀에서 활동했다

(Laurila, 2007). 또한, 미국에서는 NCAA(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에서 운동상담부를 

마련하여 상담과 학업지도를 통한 운동선수

지도를 제도화하고 있다(Voight & Callaghan, 

2001). 그러나 스포츠 선진국가에 비해 국내에

서는 운동선수들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미흡한 환경이라고 판단되어 진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야구팀의 경우 

팀 간 경쟁 및 팀 간 개인의 협동이 두드러지

는 종목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 

특성을 기반하여 야구 선수들의 특성에 적합

한 지도 및 코칭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며, 이는 팀의 성과 향상과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운

동선수의 성공적인 운동수행을 위해 현재 운

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수준과 부정적 

인지평가 경향을 유발하는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약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성격강점적 특

징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인 심리훈련 프로

그램을 구성하는 데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Peterson et al.(2004)의 

성격강점 척도(VIA-IS)를 김인자(2006)가 번역

하고 타당화한 48개의 단축 성격강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Cronbach’s는 

.937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고, 김인자

(2006) 또한 높은 신뢰도를 보고하였다, 그러

나, 정확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연

구를 위해서는 권석만(2009)이 Peterson et 

al(2004)이 개발한 VIA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개발한 자기보고형 성격강점 척도(CST; 

Character Strenght Test)를 사용하여 후속 연구

의 필요성이 제고된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선정에서 여러 

한계점을 지닌다. 우선 본 연구는 아마추어 

야구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모든 스포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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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기 어렵다. 최근 들어 스포츠 종목이 다

양하게 분화되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종목이 생겨나는 추세다. 따라서, 각 

종목이 가지는 고유하고 특징적인 심리적 요

인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 되어질 필요성이 있

다. 운동 종목의 비율을 동등하게 맞추지 못

해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격강점을 

관련지어 해석 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므로 

각 종목의 특성을 기반을 두어 해석이 고려되

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추가 연구를 

통해 여러 종목의 스포츠 운동선수들을 골고

루 표집 하여 성격강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

는 것이 다양한 종목의 운동선수들에게 적용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야구는 가장 직접적이고 극대화된 불

안을 경험하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이렇

듯, 심리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스포

츠 종목이므로 질적인 연구의 진행의 필요성

도 사료되는 바이다. 본 연구는 대학 야구부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

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현장 연구를 행하는 

데 의의를 두고 프로그램 개발이나 심층면접

법을 함께 수행하여 운동선수들의 경기장 내

에서의 심리적 상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인지

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아마추어 야구선수의 

성격강점을 VIA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탐색한 

결과 6개의 성격강점 중 2개의 성격강점이 추

출 되었는데, 그 중 정의와 초월 강점이 의미 

있는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김인자(2006)

가 번역하고 타당화한 48개의 성격강점 측정

문항은 스포츠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현

장 적용에 있어 정확한 성격강점 수치를 반영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내의 스포츠선

수들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운동 현장에서 효

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격강점 측정 도구

가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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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impact of Competitive Anxiety on Cognitive Appraisal and Performance Confidence 

among Amateur baseball players was investigated, as well as the mediating role of Cognitive Appraisal in 

this relationship. Furthermore, the moderating effect of Character Strengths related to positive psycholog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ve Anxiety and Cognitive Appraisal was explored, dividing these 

Character Strengths into six virtues. To conduct this research, an online survey was administered to 201 

Amateur baseball players aged 19 and above.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Performance Confidence and Competitive Anxiety is mediated by Cognitive 

Appraisal. Second, Character Strengths showed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Appraisal and Competitive Anxiety. Thirdly,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hown for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s. Specifically, it was established that values like Transcendence and Justice would considerably 

moderate the relationship. Notably, the degree to which Cognitive Appraisal declines as a result of 

Competitive Anxiety was found to be mitigated by Transcendence and Justice Character Strengths. In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cations, limit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Competitive Anxiety, Performance Confidence, Character Strengths, Cognitive Appraisal, Baseball Play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