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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축구팀 주장의 임파워먼트가 역할지각 및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소재 초·중등학교 축구팀 및 축구클럽 주장학생을 대상으로 154명의 

자료를 수집 후 SPSS statistic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Cronbach's α 계수 산출 및 상관관계분

석, 조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 후 가설검증을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축구팀 

주장의 임파워먼트는 역할지각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축구팀 주장의 임파워먼

트는 팀 응집력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축구팀 주장의 역할지각은 팀 응집력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축구팀 주장의 임파워먼트를 통해 팀 내 맡은 역할과 팀 

응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축구팀, 주장, 임파워먼트, 역할지각, 팀 응집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soccer team captain's 

empowerment on role perception and team cohes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data of 154 students from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occer teams and soccer clubs i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sangnam-do were collected, and the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coefficient calculation and correlation using SPSS statistic 25.0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relationship analysis and research tools were verified. After that,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hypothesis testing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empowerment of 

the captain of the soccer team had a partial positive effect on role percep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empowerment of the captain of the soccer team had a partial positive effect on the team 

cohesion. Third, it was found that the role perception of the captain of the soccer team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team cohes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team's role and team cohesion 

through the empowerment of the captain of the soccer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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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가족, 사회 및 국가라는 집단에 

자연스럽게 속하고 각기 다른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다양하고 세밀하며 전문화된 현대사회의 

조직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여러 형태의 집단으로 구성

되어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조직에서 개인의 역할수행

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집단들 가운데 스포츠 활동을 통해 동일

한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모여 조직이 구성되고, 구

성원들은 개인의 역할과 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겪

으며 서로 간에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스포츠 

팀은 선수와 지도자, 선수들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

하게 작용하며, 특히 선수들 간의 상호작용은 스포츠 집

단의 효율성과 팀의 목표달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스포츠 팀에 있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

리는 리더라고 부른다. 리더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경기

장 밖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감독과 코치가 있고, 선수 중 

경기장 내 임무를 수행하는 주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주장은 경기장 내 활약하는 선수들의 감독으로 

불릴 정도로 단체 종목에서 선수와 선수, 선수와 지도자 

사이를 소통하게 하고 팀을 하나로 만드는 힘 즉, 팀 응

집력을 높이기 위해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1].

이러한 주장의 역할이 모든 종목에서 매우 중요하지

만, 그 중 축구는 11명이라는 다수의 선수가 팀을 이루어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협력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특징인 경기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국내 축구선

수 중 주장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선수로 홍명보, 박지

성과 같은 선수들이 있다. 이들은 뛰어난 개인 실력을 바

탕으로 동료선수들을 아우르며 팀 응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특히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리

더십과 성실한 훈련자세, 언제나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팀

원들이 위력에 의한 강제가 아닌 본인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따를 수밖에 없도록 작용한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주장의 임파워먼트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임

파워먼트는 조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어진 

권한을 잘 활용하여 의욕을 고취시켜 보다 놓은 성과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2].  

이를 위해 리더는 팀 구성원들이 효율성, 경쟁력을 갖추

기 위해 개개인을 임파워(Empower)시키고[2], 높은 성

과를 달성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3]. 또, Won

과 Kim[4]의 연구에서 주장의 역할에 따라 팀의 경기력

과 조직력이 달라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스포츠 조직 내

에서도 눈으로 보이지 않는 권한이 각자의 역할에 맡게 

부여되어 있음을 알게 한다. 결국 스포츠 조직의 임파워

먼트는 팀 효율성과 조직의 과제수행능력을 증진시키는 

필수 요소로서, 이는 팀 내에서 가장 큰 책임과 역할을 

맡고 있는 주장이 주어진 권한을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팀 선수들의 목표달성, 경기력과 조직력이 달라질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장에게 임파워먼트를 

높여주어 직무, 자신, 조직에 일체감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게 하는 임파워먼트의 도입과 활용이 중요시 되고 있

다[5]. 따라서 스포츠 집단의 임파워먼트는 팀 효율성과 

집단의 과제수행 능력을 증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로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임파워먼트는 각자의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역할이란 연극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어진 사회적 

지위나 위치에 따라 개인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뜻하며, 

거의 모든 조직 내에 존재한다. 이러한 역할은 스포츠 조

직에서도 성공적인 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써, 

Nam과 Lee[6]는 팀 선수들의 주어진 역할에 따른 명확

한 역할인식이 경기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또, Lee[7]는 팀의 긴장감과 팀 선수들 간 낮은 신뢰

감을 형성하는 원인으로 선수들의 각자 역할에 대한 정

보와 이해부족을 들었다. 이와 같이 팀 스포츠의 선수들

은 각자 소속된 팀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으며, 각자

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을 때 소속된 팀 내에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팀 구성원이 이를 이해

하지 못했을 때 팀 내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8], 이는 팀

의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팀 구성원 개개인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응집력이란 단결, 단체정신, 일체감, 팀워크 등 다양한 

용어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팀 선수들의 

팀에 대한 애착도를 나타낸다. Jones[9]는 스포츠 조직

을 운영하는데 있어 팀의 성공적인 과제수행과 최종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역할 확실성과 

만족성을 언급하였다[10]. Carron[11]은 팀의 목적 및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

해 집단의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응집

력을 제시하였고, Choi와 Kim[12]은 팀 응집력을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팀 선수들이 과제적, 사회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역동적인 힘 또는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대다수의 학자 및 스포츠 관련 종사자는 팀원의 수행에 

있어 응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스포츠 

집단은 자신들의 팀워크나 단결력, 일체감 등의 응집력을 

성공적인 목적 달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13]. 



축구팀 주장의 임파워먼트가 역할지각 및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321

따라서 팀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 팀 선수들 간에 효율성

과 원활한 과제수행을 위하여 스포츠에서 팀 응집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스포츠, 특히 단체 종목에서의 팀 리더는 팀의 단결과 

승패여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리더의 역할이 

팀 응집력과 매우 큰 연관이 있다는 결과를 뒷받침 해주

고 있다[14]. 

따라서 본 연구는 팀 스포츠 조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주장이라는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성을 실

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축구팀 주장의 임파워먼트가 역할지각 및 팀 응

집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둘째, 축구팀 주장의 역

할지각이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이를 토

대로 스포츠 종목 중 축구 경기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집단은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소재 초·중등학교 축구팀 및 축구클럽 학생들을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그 중 무작위로 선정한 축구팀 및 축구클

럽 주장학생 200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확률 표집

방법중 하나인 집락무선표집법(cluster 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이후 응답

이 누락된 설문, 불성실한 응답이라고 판단되는 자료 46

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54부를 본 연구의 결과 분석

에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초등학생 

65명(42.2%), 중학생 89명(57.8%)이고, 학생들의 포지

션은 DF 57명(37.0%), MF 45명(29.2%), FW 52명

(33.8%)이다.

2.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도구는 설문지를 이용하

였다. 설문은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성이 검증된 설

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 항목을 제외한 변인들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여 응답결과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

였다. 이에 따른 설문문항의 근거는 아래 내용과 같다. 

첫째, 임파워먼트에 대한 설문문항은 Thomas와 

Velthouse[15]가 개발한 설문지를 Lee[16]가 국내 실정

에 맞게 번안한 임파워먼트 척도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하

여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사용하였다. 임파워먼트의 설

문 구성은 의미성 4문항, 역량성 4문항, 영향력 4문항, 

자기결정력 4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역할지각에 대한 설문문항은 Rizzo와 Lirtzman[17]이 

개발한 설문지를 Cho[18]가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한 

역할지각 척도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하여 본 연구의 특성

에 맞게 사용하였다. 역할지각의 설문 구성은 역할갈등 6

문항, 역할모호성 6문항, 역할과중 5문항으로 총 17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팀 응집력에 대한 설문문항은 

Carron, Brawley과 Widmeyer[19]이 개발한 집단 환경 

질문지(GEQ: Group Environment Questionnaire)를 

토대로 Lee[20]가 우리 스포츠 문화 실정에 맞게 표준화 

시킨 집단응집력 검사지(GCO: Group Cohesion 

Questionnaire)로 Cho[21]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팀 

응집력의 설문 구성은 집단사회 6문항, 개인사회 4문항, 

집단과제 6문항, 개인과제 4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2.3 조사절차

본 연구의 조사도구인 설문지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를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첫째, 내용타당도는 스포츠교육학 교수 및 박사 총 2

인의 자문을 통해 문항내용의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둘째,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주성분 분석과 배리맥

스 회전을 통한 탐색적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

출의 기준은 초기 고유값(Eigen Value) 1.0이상, 요인적

재량(factor loading)은 ±.50이상을 기준으로 하였고

[22], 이를 통해 추출된 문항은 Cronbach’s α 계수를 산

출하여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먼저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설문내용 16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위요인은 4개 변인으로 추출

되었고, 공통성은 .610∼.831로 나타났다. 하위변인 별 

요인부하량은 의미성 4문항 .829∼.883, 영향성 4문항 

.771∼.852, 역량성 4문항 .717∼.852, 자기결정성 4문

항 .712∼.837로 나타났고, 표준적합도(KMO)는 .866으

로 나타났으며, χ²값은 1610.639, p<.001로 나타나 적

합함을 증명할 수 있다.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 값은 의미성 .914, 영향성 .898, 역량성 

.881, 자기결정성 .811로 나타났으며, 전체 Cronbach’s 

α 값은 .906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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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역할지각과 관련된 설문내용 17문항의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부하량과 공통성의 기준

에 만족하지 못하는 8문항을 제거한 후 하위요인은 3개 

변인으로 추출되었고, 하위요인의 공통성은 .683∼.835

로 나타났다. 하위변인 별 요인부하량은 역할과중 3문항 

.792∼.882, 역할갈등 3문항 .815∼.840, 역할모호성 3

문항 .789∼.839로 나타났고, 표준적합도(KMO)는 .790

으로 나타났으며, χ²값은 1283,418 p<.001로 나타나 적

합함을 증명할 수 있다.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 값은 역할갈등 .759, 역할모호성 .835, 

역할과중 .759로 나타났으며, 전체 Cronbach’s α 값은 

.876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끝으로 팀 

응집력과 관련된 설문내용 20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부하량과 공통성의 기준에 만족하지 못

하는 3문항을 제거한 후 하위요인은 4개 변인으로 추출

되었고, 하위요인의 공통성은 .530∼.804로 나타났다. 

하위변인 별 요인부하량은 집단사회 5문항 .653∼.804, 

개인과제 4문항 .769∼.900, 집단과제 4문항 .647

∼.833, 개인사회 4문항 .740∼.798로 나타났고, 표준적

합도(KMO)는 .847로 나타났으며, χ²값은 1531,459 

p<.001로 나타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다. 신뢰도 검증

을 위한 Cronbach’s α 값은 집단사회 .850, 개인사회 

.864, 집단과제 .850, 개인과제 .873으로 나타났으며, 전

체 Cronbach’s α 값은 .903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사

회과학분야에서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고 간주하여 내

적일관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23].

2.4 자료 분석 및 처리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IBM SPSS 25.0 통계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목적에 따라 전산처리 하였다. 정확한 

자료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분석방법은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상관분석

(correlate analysis),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통계

적 유의수준은 α=.05수준에서 실시되었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

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

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및 상관관계분석(correlat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임파워먼트와 역할지각 및 팀 응집력 상관관계 

축구팀 주장의 임파워먼트와 역할지각 및 팀 응집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각 변인 간은 

전체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p<.01, p<.05). 결과를 살펴보면 임파워먼트의 의미

성과 역할지각은 역할갈등(r=.548), 역할과중(r=.376)순

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역할모호성(r=-.225)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어 팀 응집력과의 결과는 

개인과제(r=.343), 집단사회(r=.258), 개인사회(r=.221)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과제(r=.096)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의 영향성과 역할지각은 역할갈등(r=.570), 

역할과중(r=.469), 역할모호성(r=.117)순으로 정적상관

관계를 나타냈고, 팀 응집력과의 결과는 개인사회

(r=.279), 개인과제(r=.255), 집단사회(r=.254), 집단과제

(r=.154)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의 역량성과 역할지각은 역할갈등(r=.552), 

역할과중(r=.489), 역할모호성(r=.121)순으로 정적상관

관계를 나타냈고, 팀 응집력과의 결과는 집단사회

(r=.421), 개인사회(r=.340), 집단과제(r=.325), 개인과제

(r=.274),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의 자기결정성과 역할지각은 역할갈등

(r=.530), 역할과중(r=.409)순으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

냈고, 역할모호성(r=.044)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팀 응집력과의 결과

는 집단사회(r=.344), 집단과제(r=.247), 개인사회

(r=.233), 개인과제(r=.218)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역할지각의 역할갈등과 팀 응집력은 집단사

회(r=.345), 개인과제(r=.345), 개인사회(r=.272), 집단과

제(r=.201)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역할지각의 역할모호성과 팀 응집

력 중 집단과제(r=.111)는 정적 상관관계를, 집단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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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07), 개인사회(r=.014), 개인과제(r=-.075)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끝으로 역

할지각의 역할과중과 팀 응집력은 집단사회(r=.363), 개

인사회(r=.336), 집단과제(r=.231), 개인과제(r=.223)순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1. 

3.2 임파워먼트가 역할지각에 미치는 영향

축구팀 주장의 임파워먼트가 역할지각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Table 2

와 같다.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Role 

overweight

β t β t β t

3.977*** 4.770*** 4.742***

Meaning .219 2.812** -.421 -5.091*** .037 .440

Impact .311 3.629*** .226 2.487* .255 2.737**

Competence .056 .625 .236 2.491* .229 2.366*

Self-

determination
.148 1.753 .114 1.263 .012 .126

F=17.733*** F=11.427*** F=9.297***

R=.568a

R²=.323
R=.485a

R²=.235
R=.447a

R²=.200

*p<.05, **p<.01, ***p<.001

Table 2. The influence of empowerment on dynamic  

perception

첫째, 축구팀 주장의 임파워먼트가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32.3%(R²=.323)로 임파워먼트의 

하위변인 중 역할갈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영향성

(β=.311, p<.001), 의미성(β=.219, p<.01)순으로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자기결정

성, 역량성은 역할갈등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p>.05) 나

타나 가설은 일부 채택되었다.

둘째, 축구팀 주장의 임파워먼트가 역할모호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23.5%(R²=.235)로 임파워먼트

의 하위변인 중 역할모호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역량성(β=.236, p<.05), 영향성(β=.226, p<.05)의 순으

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미성

(β=-.421, p<.001)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결정성은 역할모호성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p>.05) 나타나 가설은 일부 채택되었다.

셋째, 축구팀 주장의 임파워먼트가 역할과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20.0%(R²=.200)로 임파워먼트의 

하위변인 중 역할과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영향성

(β=.255, p<.01), 역량성(β=.229, p<.05)의 순으로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미성, 자

기결정성은 역할과중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p>.05) 나타

나 가설은 일부 채택되었다.

3.3 임파워먼트가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축구팀 주장의 임파워먼트가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Table 3. 

1 2 3 4 5 6 7 8 9 10 11 M SD

1 1 4.45 .56

2 .475** 1 3.73 .72

3 .440** .654** 1 3.93 .70

4 .429** .511** .652** 1 4.02 .64

5 .548** .570** .552** .530** 1 4.16 .59

6 -.225** .117* .121* .044 -.046 1 2.82 .87

7 .376** .469** .489** .409** .581** .040 1 3.97 .66

8 .258** .254** .421** .344** .345** -.107 .363** 1 4.07 .66

9 .221** .279** .340** .233** .272** .014 .336** .594** 1 3.85 .75

10 .096 .154** .325** .247** .201** .111* .231** .531** .571** 1 3.81 .78

11 .343** .255** .274** .218** .345** -.075 .223** .439** .505** .398** 1 4.29 .58

*p<.05, **p<.01

1. Meaning 2. Impact 3. Competence 4. Self-determination 5. Role conflict 6. Role ambiguity

7. Role overweight 8. Collective society 9. Individua society 10. Group task 11. Individual task

Table 1. Correlation between Empowerment, Role Perception and Team Coh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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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ve 
society

Group task Individual task

β t β t β t

7.127*** 5.767 7.858

Meaning -.038 -.433 -.099 -1.115 .211 2.321*

Impact -.084 -.873 -.140 -1.439 -.085 -.848

Competence .175 1.739 .224 2.209* .128 1.234

Self-
determination

.297 3.105** .250 2.593* .073 .743

F=5.951*** F=5.162*** F=3.148***

R=.371a

R²=.138
R=.349a

R²=.122
R=.279a

R²=.078

*p<.05, **p<.01, ***p<.001

Table 3. The impact of empowerment on team cohesion

첫째, 축구팀 주장의 임파워먼트가 팀 응집력 중 집단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13.8%(R²=.138)로 

임파워먼트의 하위변인 중 집단사회에 미치는 상대적 영

향력은 자기결정성(β=.297, p<.01)만 집단사회에 유의

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량

성, 영향성, 의미성은 집단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p>.05) 나타나 가설은 일부 채택되었다. 

둘째, 축구팀 주장의 임파워먼트가 팀 응집력 중 개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

지 않았다(p>0.5).

셋째, 축구팀 주장의 임파워먼트가 팀 응집력 중 집단

과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12.2%(R²=.122)로 

임파워먼트의 하위변인 중 집단과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

향력은 자기결정성(β=.250, p<.01), 역량성(β=.224, 

p<.05)의 순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영향성, 의미성은 집단과제에 영향이 없는 것

으로(p>.05) 나타나 가설은 일부 채택되었다.

넷째, 축구팀 주장의 임파워먼트가 팀 응집력 중 개인

과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7.8%(R²=.078)로 

임파워먼트의 하위변인 중 개인과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

향력은 의미성(β=.211, p<.05)만 집단사회에 유의한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량성, 영

향성, 자기결정성은 개인과제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p>.05) 나타나 가설은 일부 채택되었다.

3.4 역할지각이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축구팀 주장의 역할지각이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Table 4와 같다.

Collective society Group task Individual task

β t β t β t

7.194*** 5.302*** 8.623***

Role

conflict
.217 2.361* .067 .731 .334 3.670***

Role 

ambiguity
.036 .448 .212 2.614* .064 .801

Role 

overweight
.094 1.001 .094 .996 -.075 .800

F=4.362*** F=4.026*** F=3.148***

R=.283a

R²=.080

R=.273a

R²=.075

R=.279a

R²=.078

*p<.05, **p<.01, ***p<.001

Table 4. The effect of role perception on team cohesion

첫째, 축구팀 주장의 역할지각이 집단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8.0%(R²=.080, F=4.362, p<.05)

로 역할지각의 하위변인 중 집단사회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역할갈등(β=.217, p<.05)만 집단사회에 유의

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할

과중, 역할모호성은 집단사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은 일부 채택되었다.

둘째, 역할지각이 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셋째, 축구팀 주장의 역할지각이 집단과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7.5%(R²=.075)로 역할지각의 하

위변인 중 집단과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역할모호

성(β=.212, p<.01)만 집단사회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할갈등, 역할과중은 

집단과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일부 채택되었다.

넷째, 축구팀 주장의 역할지각이 개인과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7.8%(R²=.078)로 역할지각의 하

위변인 중 개인과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역할갈등

(β=.334, p<.001)만 집단사회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할모호성, 역할과중

은 개인과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은 일부 채택되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축구팀 주장의 임파워먼트가 역할지각 및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축구의 경기력 향

상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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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주장의 임파워먼트가 역할지각에 미치는 영향으

로 임파워먼트의 하위변인 중 의미성은 역할갈등에 정적, 

역할모호성에는 부적영향을 나타내었다. 역할갈등이 단

순히 모순되는 역할사이 혹은 동시에 여러 역할이 기대

될 때 느끼는 갈등의 의미가 아닌 이러한 갈등에 대한 심

리적 인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의미성에 따른 

영향성의 결과는 역할에 대해 매우 중요하고 큰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역할모호성이 갖는 부적영향은 주

장들이 팀 내 역할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영향성은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중에 대부분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팀 내 주장이 스스로의 역

할과 그 영향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역량성은 역할모호성과 역할

과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장이 스스로 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오히려 혼

자서 많은 역할을 짊어지려 하는 학생선수 사이의 분위

기와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자기결정성

은 역할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국 주장의 자기결정에 따른 활동 대부분은 

팀과 학생선수들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체육교사가 자

신의 역할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명확하게 인식했을 때 

능률적인 자율성과 의사결정이 높아진다고 한 연구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24].

둘째, 주장의 임파워먼트가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으로 임파워먼트의 하위변인 중 의미성은 개인과제에 정

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미성이 개인

적인 역할과 임무에 관한 의미로 정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역량성은 집단과제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자기결정성은 집단사회, 집단과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더의 임파워먼트

가 향상되면 조직 내의 응집력도 향상된다는 결과를 나

타내고 있으며, 리더의 임파워먼트가 조직 구성원들로 하

여금 자신과 조직을 위해 노력하게끔 동기를 부여함으로

써 조직 내 응집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5].  

셋째, 주장의 역할지각이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으

로 역할지각의 하위변인 중 역할갈등은 집단사회, 개인과

제에 정적영향을 나타냈고, 역할모호성은 집단과제에 정

적영향을 나타냈다. 이는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이 역할 

사이에서의 갈등, 모호한 역할에 관한 심리적인 인지 정

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과 관련한 인지의 정도

가 높을수록 팀 구성원과 그 목표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

의 역할지각이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서 역할지각이 응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26]. 또한 스포

츠 집단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목표달성에 필요한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지각은 팀의 조

화로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선수들

이 팀 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잘 인지하고 수행하는 

것이 팀 응집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맥

락과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보여준다[27]. 스포츠 집단에

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인지할 경우, 집단 내에

서의 역할수행은 원활히 이루어 질 것이며, 이에 따라 집

단의 응집력도 향상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팀에 대한 애정과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구성

원들보다 모범적인 행동과 성실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선

수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주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

각된다. 또한 팀 선수들에게 주장의 칭찬과 독려는 긍정

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명확

하게 인지하게 하고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앞서 

언급된 내용이 선행되어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축구팀 주장의 임파워먼트가 역할지각 

및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였다. 이에 따

른 결론은 첫째, 축구팀 주장의 임파워먼트는 역할지각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미성은 역할갈등에는 정(+)적인 영

향, 역할모호성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영향성은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중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역량성은 역할모호성, 역할과

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자기결정성은 역할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축구팀 주장의 임파워먼트는 팀 응집

력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미성은 개인과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향성은 팀 응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성은 집단과제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마지막으로 자기결정성은 

집단사회, 집단과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축구팀 주장의 역할지각은 팀 응집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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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역할갈등은 개인과제와 집단사회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역할모호성은 

집단과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역할과중은 팀 응

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 표본을 지정함에 있어서 부산광

역시 및 경상남도 소재 초·중등학교 축구클럽 및 축구팀 

남학생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

상 및 범위를 확대시켜 연구 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양적연구로 진행

하였으며, 참여관찰법이나 인터뷰, 면접을 통해 질적 연

구방법을 이용하여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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