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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체육수업 참여 청소년의 그릿, 자기결정성, 자기결정성, 긍정심리자본, 관계성 지지의 
관계성을 파악하여 긍정적인 교수자의 자율성 지지와 그에 대한 열정에 대한 영향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541명의 판단표본추출법에 의거한 대상자의 결과를 통해서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것은 그릿은 자율성 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성 지지는 자율성 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 지지는 교사의 열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주제어 :  그릿, 자기결정성, 긍정심리자본, 관계성 지지, 자율성 지지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self-determination, 
self-determina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relational support of adolescents participating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and to determine whether the positive influence of teachers' autonomy 
support and enthusiasm for them is confirm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subjects based on the 
judgment sampling method of 541 adolescent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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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found that gri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autonomy support. 
Relationship support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autonomy 
support. Support for autonomy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eachers' enthusiasm.

Keywords : Grit, self-determina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relationship support, autonomy 
support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교육 분야는 다양한 환경에 맞닥트리고 있
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2020년 4월 발표
문에서는 우리는 covid 19을 통해서 지난 2개월 동
안 겪었던 것은 2년간의 변화와 맞먹는 환경이라고 
발표한 부분은 이런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큰 변화
를 주었다[1].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에게 우리 
학교 교육과 체육활동 영역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최근 들어서 변화로 시작된 4단계의 코
로나 단계는 정책 브리핑을 통해서 2021년 7월부
터는 모든 체육시설의 사용에 대한 제약을 더욱 크
게 만들었으며[2], 체육 환경이 이렇게 급변하는 것
에는 청소년 교육과 체육 학습 환경에도 어려움이 
커진 것이 현실이다. 스포츠시설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외부 활동 및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체육이 불가능해 진것이며, 활동량의 감소 그리고 
체중 증가와 같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최근 
보고들이 나타나고 있다[3]

  이런 환경 속에서도 체육 교사는 비대면의 체육
수업을 준비하고자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이런 열
의는 학생들에게 전파되어 수업 참여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서 체육수업에 보다 높은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4]. 이렇게 참여
한 체육수업은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 상태 유지와 
환경적인 억압과 스트레스 감소 등과 직간접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이루어지는 것은 양
방향 커뮤니케이션과 신체활동 속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5].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 체
육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증진에 중요한 요소로 
비중이 높은 청소년의 생활체육 참여 유도 필요성
이 있다[6]. 그럼에도 2020년 질병관리청에서 보고
한 청소년 신체활동 추이를 살펴보면 19.9%로 매
우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학생은 7.7%로 

매우 저조한 결과를 가져왔다[7]. 펜데믹 이후의 학
교 체육에 대한 제한조치가 이러한 통계 속 줄어든 
수치로 보여준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 학생들은 체육을 담당하는 교수자
와 같은 학교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그 영향
에 따라 수업의 흥미, 학업에 대한 참여에 변화가 
생겨나며, 타인의 지지 정도에 스스로 선택을 이루
어내며, 이는 사회 심리적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8]. 
학교 활동 중 체육의 신체활동 수업은 기존 교육과
정과 달리 부모의 영향력 못지않게 체육수업을 진
행하는 교사와 동료집단의 영향이 클 것이다. 이러
한 영향 중에는 펜데믹 이후 자유롭게 다니던 학교
의 통학을 제한받았던 학생들의 자율성은 교사가 
선택하는 환경이나 틀에 합리적 선택권을 통한 학
생이 지각하는 정도[9]를 이야기 한다. 이러한 요소
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학생의 활동과 자아 존중
감과 더불어 또래와의 관계성에 기인하는 심리적 
관계 요소들이 현재까지도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체육이라는 학습적 외부 환경과 관계성에 
대한 동료와의 관계성 지지가 대표적인 요소이며, 
외부 공간에서 신체적 격동성을 기반으로 의견교환
부터 함께 경험하는 또래 학습자로의 활동이다. 신
체활동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동료와 참여를 
같이 하며 공유과정에서 심리적 불안감 해소, 개인
주의 감소, 집단 공동체 이해 등 체득이 체육수업은 
가능하기 때문이다[10]. 즉, 관계성지지 요소는 동료
라는 매개체가 아닌 학생 스스로가 환경에 놓여진 
유기체적 요소로 동료, 교사, 환경과 함께 자율성과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펜데믹 이전의 환경적인 요소에서는 
우선적인 대상은 교사였으며, 이를 위한 환경적인 
선택권은 교사에게 집중되어 이루어져 왔다. 많은 
연구들에서 교사 중심의 상호작용, 자율성지지, 동
료와의 관계성지지, 나아가 응원과 배려 같은 정서
적인 지지가 연구의 대표성을 보여주었다[11]. 교사
의 역할 속에서는 또한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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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사회화 과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이루
어진 부분도 이러한 배경일 것이다[12]. 사회화를 통
한 체육교사의 역할은 기존의 펜데믹 이전까지 지
속적인 연구 주제였으며, 이를 통해서 교사의 자율
성 지지와 동료간의 관계성 지지가 상호작용을 한
다고 보고하였으며[13], 연구들을 살펴보면 심리적 
욕구의 만족과 참여에 영향이 크다고 보고된 것이 
주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런 학생들의 참여에 대
한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에 대한 중요성도 있으나 
학생 본인 스스로의 참여를 위한 흥미, 노력, 성취
감, 그릿, 그리고 긍정자본심리 등의 연구들이 새롭
게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동료 간의 관계성 지지와 체육교사의 자율성 지
지는 학습 참여에 긍정적인 연구가 보고가 되고 있
었으며[14], 원인과 결과를 순차적으로 보기 보다는 
관계성을 중심으로 생각해본다면 학생 스스로의 역
할에 적극성을 확인하여 명확한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 열정[15,16,17,18], 교사의 자율성지지
[19,20,21,22,23,24,25,26], 동료와의 관계성지지
[27,28,29], 그릿[30,31,32,33]의 요인에서 그 범위 
교사 중심으로 나타났었으나 현재까지는 학생 중심
의 해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이번 
연구에서는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자 한다. 이를 통해서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더불어 
이런 중심점이 될 수 있는 교사의 열정에 대한 관계
성을 확인한다면 연구의 대상이 폭넓게 선정되어 
활발한 청소년에 대한 체육교육의 기초적인 자료로 
제공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대상으로 학생 스
스로의 긍정심리자본, 자기 결정성의 선택영역과 
더불어 동료와의 관계성 지지, 그릿의 관계를 교사
의 자율성지지와 교사열정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앞으로의 체육교육 환경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체육수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체육 수업 참여 학생들의 자율성
지지와 교사의 열정에 영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 그릿, 관계성, 자기결정성, 긍정심리자본의 각 
영역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있
다. 
  본 연구에서의 그릿이라는 요소는 성취하고자 하
는 목표의 지속성과 목표 유지능력으로 표현되는 
영역이며, 어려움과 역경이나 힘든 고난에 대한 부

분도 이겨내고 지속하는 힘으로 표현되고 있는 영
역이며, 부여된 과제에 대해서 정진하는 능력으로 
사용된다. 이런 그릿과 함께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는 자율성 지지가 함께 연결성을 높게 가지고 있다. 
청소년의 차율성 지지는 심리적 압박을 최소화 하
며 상호 존중과 더불어 기본 심리욕구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두 주제에 대해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
어지고 있으며,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동료의 관계
성 지지에 대한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이루
어진 연구[34]와, 대학 지도자의 자율성지지와 경
기력에도 그릿에 대한 매개 효과를 통해서 확인되
었다[35].
  지도자 영역 이외에도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아
동의 그릿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으며
[36], 그릿은 자율성과 마인드셋과의 관계 속에서
도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으로 활용되어 왔다. 성
인 대상자의 영역에서는 대학 운동선수들이 지각된 
코칭 관련해서 자율성과 그릿에 대한 정적인 연구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37]. 이처럼 그릿은 자
율성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본 연구문제의 첫 번째 가설을 설립할 수 있
을 것이다. 첫째, 학생들의 그릿은 학생들의 자율성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생들의 자율성 지지와 더불어 이어지는 많은 
연구의 주제 중에서는 자율성지지 영역에서도 이루
어지고 있다 자기 결정성은 청소년 시기에 구축되
는 기본심리욕구와 더불어 심리적 안녕감과 함께 
자율동기에 기반한 내재적 이유와 외제적 이유에 
대한 참여 동기를 연구하는데 활용된 대표적인 요
소이다.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은 실질적인 내재적 이유와 외재적인 참여 동
기가 다른 경우 그에 대한 발생되는 결과가 차이가 
나타난 것을 기점으로 연구된 것이며[38], 스스로
의 선택과 자기 결정을 통한 내재적인 동기유발은 
자율성 지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가 지속
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기결정의 동기 유형에 따른 자율성 지지환경, 
몰입관의 연구와 교사가 가지는 자율성지지와 청소
년의 자기결정과 학업참여의 관계성 연구에서도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39]. 학생이 지각한 자
율성지지와 자기주도 및 결정성에 대한 학습능력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40,41], 성인 대상의 자율성지지와 자기결정성동
기, 자기학습능력간의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였다[42]. 이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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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기 결정성은 자율성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생각되며 두 번째 연구의 문제로 구성하였다. 
  긍정심리자본는 개인과 조직에 필요한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간 심리 속에서 
자기 효능감, 그리고 회복력 등 다양한 심리적 역량
을 표현한 가치이다[43]. 이러한 긍정심리자본은 
주어진 상황에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의 자기효능
감, 목표를 획득하기 위한 인내력과 다양한 시도를 
노력하는 희망, 현실 수용 속에서 책임을 가지고 진
행하려는 자아탄력성,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
에 대한 낙관적 마음가짐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개개
인의 신념을 표현하는 용어이다[44]. 개개인의 심
리를 기초하여 조직내 개인의 역할에 대해서 활용
되는 심리학적 용어인 것이다.
  긍정자본심리와 자율성 지지의 연구에서는 부모
와 코치, 그리고 수업 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45]. 부모와 코치로부터
의 자율성 지지가 선수들의 스트레스 대처 및 선수
들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관계를 매개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46],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교사의 자율성지지 및 긍정심리자
본에 구조적인 연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47].  성인 대상자 중에서 대학생의 긍정자본 심리
와 자율성 지지에 대해서는 기본심리욕구를 확인한 
연구[48], 대학생활 만족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한 연구가 있다[49]. 유아교육 대상으로 진
행한 연구에서는 유아 교사의 긍정적인 심리자본이 
자율성 지지를 통해서 교수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다[50].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연구가설 세 번째는 긍정심리자본은 학
생들의 자율성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계성 지지는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 나오는 자
율성지지와 함께 사용되는 요소로서 자신을 둘러싼 
유기적 관계에서 심리적 욕구 중 관계에서 나타나
는 지지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는 연구 용어이다
[51]. 즉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 부분과 더불
어 환경에서 나타나는 사건을 기초로 관계에 대한 
요소인 자율성 지지, 유능성 지지, 관계성 지지로 
구분하며, 다른 사람과의 정서적 결속과 애착을 형
성하고자 하는 심리인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교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체육교사의 자율성지지와 동료 간의 관계를 연구하
여 여고생의 심리적 욕구 만족과 학습참여에 대해
서 진행되었으며[34], 자율성지지와 기본적 욕구  
 

및 심리적 안녕감에 관계에서도 관계성 지지를 통
한 연구가 이어졌다[51]. 청소년 대상의 연구들 통
해서 교사의 자율성지지, 동료간의 관계성 지지에
서 나타난 유의미한 연구가 이어졌다[52]. 특히나 
스포츠에 기반한 자율성지지와 관계성 지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53]. 따라서 
네 번째 연구 문제로 학생들과의 관계 및 또래의 관
계성 지지의 척도는 학생들의 자율성 지지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자율성 지지를 기반으로 교사의 
열정은 서로의 영향에 크게 미칠 수 있는 부분이며, 
교사의 자율성 지지를 통한 학생들과의 신뢰관계를 
더불어 교사의 열정도 연구가 이루어졌다[47]. 체
육교사의 열정에 대한 관계성지지, 자율성지지, 그
릿과의 연구에서도 그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54], 체육수업에서의 교사의 열정이 학습자
의 자율성 지지에 영향을 미친 연구 결과도 이러한 
효과의 검증을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55]. 초등
수업에서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교사의 열정과의 
구조적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
으며[56], 체육 수업 상황에서 학업의 열의는 교사
의 자율성지지와 열정을 통해서 나타난 연구 결과
도 이러한 부분을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34]. 
대학생이 지각한 교수의 자율성 지지와 교수의 열
정에 미치는 연구에서도 자율성 지지가 교사의 열
정과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다섯 번째 연구 문제로는 교사의 자율성지지 
요소는 교사의 열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9년 3월부터 10개월간 체
육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편의표
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과 판단표본추출
법을 통해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과거 설문 조
사 경험이 있는 교사 3인을 통해서 실시하였다. 설
문에 응답한 대상자는 600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일관적인 응답이 아니거나 성실하게 기입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거하였으며, 신뢰성이 또한 떨어진 대
상자의 설문을 제외하고 유효 표본 541명을 통계 
검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
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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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People(N) Percent(%)

Gender
Male 460 85.0

Female 81 15.0

total 541 1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Model Fit 
1st

χ2 df p χ2/df
(Q) TLI CFI RMSEA

642.553 141 .001 4.557 .906 .922 .080

Table 2. measeurement model verification result 

2.2.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들은 우선적으로 문헌 연
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 목적에 적합한 설문 문항여
부를 확인 후 진행하였다. 대표적으로 학생들 영역
에서 필요로 했던 그릿, 자기결정성, 긍정심리자본, 
관계성 지지에 대한 항목을 확인하였다. 자율성 영
역과 교사의 열정 영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
보았다. 대상자에게 자율성 지지와 체육 교사의 교
육 열정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은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교육열정은 교육헌신 척도[57] 설문지 
하위 영역인 교육 열정에의 10개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자율성 지지는 cho[58]의 연구 설문
지를 사용하였다. 그릿의 경우 Duckworth, 
Peterson, Matthews, Kelly[59]이 개발한 Original 
Grit Scale(Grit-O)를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결정성은 Hardre와 Reeve[60]개발한 설문지 
국내 실정에 변환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긍정심
리자본은 Luthans. Avolio, Avey, , Norman[61]이 
사용한 설문지를 번안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관
계성지지척도는 Park, Chun, Kim[14] 연구에서 진
행한 설문 문항을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였으며,  문
항은 5점을 기준으로 설정한 설문 문항을 활용하여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5점을 부여하는 5점 척도(5 Likert scale)로 구성되
었다. 
  SPSS WIN Ver. 21.0을 사용하였으며, 인구통계
학적 분석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실행하였다. 조
사도구의 일관성 확인으로 구인타당성 검증은 
AMOS WIN Ver. 20.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
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통해 
연구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모형 적합기준은 
TLI, CFI는 .90 값 이상, RMSEA의 경우에는 .08 

값 이하일 때를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모델 검증을 위
해서 사용한 방식은 요인 적채치가 0.5이상인 문항
을 통과하는 것으로 실시하였다. 이 지수들은 모두 
표본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면서도, 모형의 
적합성을 고려한다는 점 때문에 추천받아지고 있는 
적합지수들이다(홍세희, 2000). 적합지수의 적합기
준은 TLI, CFI는 .90 값 이상, RMSEA의 경우에는 
.08 값 이하일 때를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였고
[62,63,64], 이는 구조모형 검증에도 동일하게 적용
하였다. Amos 16.0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이며, 통
계적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2.5.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모형이 타당한지
를 우선적으로 검증하였다. 1차적으로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x2값은 642.553 
(p<.001), df값은 141로 나타났고, TLI지수는 .906
값을, CFI지수는 .922 값을, RMSEA지수는 .089 
값으로 나타났다. x2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
형은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지만, TLI, 
CFI 그리고 RMSEA 적합지수는 임계값을 충족하
므로, 측정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결 과

3.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전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형 적합도 지
수가 Q=2.903 RMR=.058, TLI=.960, IFI=.971, 
CFI=.970, RMSEA=.058 등으로 나타나 모든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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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Items standard S.E t-value
Cronbach’s 

α
CR AVE

grit
grit1 .962 .025 - .962 .9802 .962
grit2 .637 .027 6.967*** .637 　 　

Relatedness Support 
Support  1 .532 .045 - .532 .976 .934
Support  2 .724 .031 11.92*** .724 　 　
Support  3 .846 .03 12.82*** .846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PC 1 .683 .033 - .683 .988 .954
PPC 2 .734 .031 15.965*** .734 　 　
PPC 3 .899 .027 19.032*** .899 　 　
PPC 4 .859 .03 18.35*** .859 　 　

Relationship support
Relationship  1 .881 .033 - .881 .980 .961
Relationship  2 .895 .031 23.688*** .895 　 　

Support for 

autonomy

autonomy 1 .944 .033 - .944 .979 .960
autonomy 2 .882 .036 32.379*** .882 　 　

enthusiasm
enthusiasm 1 .888 .032 - .888 .983 .9555
enthusiasm 2 .812 .034 24.325*** .812 　 　
enthusiasm3 .77 .039 22.309*** .77 　 　

Chi-square = 258.401, Degrees of freedom=89, Q=2.903, RMR=.058, TLI=.960, IFI=.971, 
CFI=.970, RMSEA=.058

***p<.001

Table 3. result of Confirmation factor analysis result for measurement model

도 지수가 권고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
후 분석을 진행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
다. 아울러, 모든 연구 단위들에 대한 집중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모두 유의적으
로 나타나 각 연구 단위들의 집중타당성이 입증되
었다.

3.2. 가설검증

  연구모형에 구조분석 방법(SEM)을 적용하여 청
소년의 체육수업을 참여했던 대상자들의 인식을 탐
색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자율성 
지지에 영향을 하는 그릿(t=2.675, p<.01), 관계성
지지(t=12.293, p<.001), 그리고 열정에 영향을 주
는 자율성 지지(t=26.750, p<.001)로 통계적 유의
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자율
성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관계성지
지(t=-1.095, p>.05)와 긍정심리자본(t=1.448, 
p>.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
았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한 가설 검정의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학생들의 자율성 지지
에 영향을 주는 그릿, 관계성 지지에 대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자율
성 지지는 교사의 열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서 3가지 가설 채택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자율성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관
계성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의 가설 2와 가설 3은 기
각되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체육수업 참여 청소년의 그릿, 자기결
정성, 자기결정성, 긍정심리자본, 관계성 지지의 
관계성을 파악하여 긍정적인 교수자의 자율성 지
지와 그에 대한 열정에 대한 영향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릿은 자
율성 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성 지지는 자율성 지지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자율성 지지는 교사의 열정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그릿은 자율성 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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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S.E. C.R, Result

H1 F1 Grit → F5
Support for 
autonomy

.053 2.675** Accept

H2 F2
Relatedness 

Support 
→ F5

Support for 
autonomy

.253 -1.095 Dismiss

H3 F3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F5
Support for 
autonomy

.267 1.448 Dismiss

H4 F4
Relationship 

support
→ F5

Support for 
autonomy

.055 12.293*** Accept

H5 F5
Support for 
autonomy

→ F6
Education 
enthusiasm

.030 26.750*** Ac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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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Hypothesis Test Result   

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 지
지와 그릿 간의 관계에서 유사한 연구 결과가 나타
났으며[6], 체육교육에서 자율성 지지에 볼 수 있는 
학생들로 하여 높은 의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한 Park[9]의 연구와의 부분적으로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에서는 결국 수업
에서 팀플레이와 기본적인 집단 운영에 대해서 학
생들의 활동에 대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었음을 확
인하는 결과이며, 학습과 동시에 스스로가 선택하
고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는 자율성 지지의 역할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이는 커뮤니케이
션의 기술과 소통의 방법을 통한 교사의 모색을 구
체화 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두 번째, 동료와의 관계성 지지는 자율성 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체육 교사가 전하는 자율성 지지가 동료 간의 
관계성 지지 간의 관계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
고한 결과와 본 연구에서의 유사한 연구 결과를 확
인하였다[6]. 대상이 중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교사의 자율성 지지, 동료 간의 관계성 
지지 그리고 매개하는 그릿의 관계성에서 조절 효
과를 밝혔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릿에 대한 매개 효
과가 아닌 자율성 지지와 동료와의 관계성 지지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의 결과에서 그릿을 매개로 하는 효
과검증이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역할
과 더불어 효과를 검증하는 환경적인 요소가 변하
였기에 직접적인 관계성을 이해하고자 앞으로의 체
육 환경에 대한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준
비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자율성 지지는 교사의 열정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o[20]의 연구에서도 교사의 자율적 지지는 학생과
의 연결성에 높은 효과를 가져왔으며 열정과의 구
조적인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15]. 
결국 체육지도자의 자율적 지지를 통한 수업 참여
와의 관계는 교수자의 열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다
른 결과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21,23,26]. 교사의 열정에 관한 연구들은 관계적인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한 결과에서 확인된 것처럼
[17], 실질적인 교사의 열정이 대상 학생의 학문적 
관심에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6]. 교사의 열정에는 결국 학생의 자율성 지지에 
대한 넓은 마음과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고압
적인 태도가 아닌 학습자를 이해하고 청소년의 심
리적 지지를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체육 
교사가 되어야 함을 나타낸 결과라 생각된다. 
  네 번째, 본 연구에서 관계성이 낮게 나타난 영역
은 두 가지이다. 긍정자본심리 요인과 관계성 지지
에서 자율성 지지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
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업에 대한 압박이라고도 볼 수 있으
며, 관계성을 지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청소년
들의 관계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많은 매체에서의 
지적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신체활동 중심의 수업인 만큼 학생들의 신체적인 
차이 또는 정서적 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를 맞
이할 것이며, 성인 이전의 단계에서의 개개인의 차
이가 크게 발생 될 것이다. 개개인의 차이는 가정환
경에서도 그런 원인을 찾아볼 수 있으며,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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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및 그 정도에서도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가
족과의 다양한 신체활동 및 레저를 경험한 대상자
와 그렇지 못한 가정적인 대상자의 긍정자본심리가 
다를 것을 생각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보고자 했던 
긍정자본심리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유의미한 결
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교사의 열정에 
대한 관계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교사의 자율성 
지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긍정자본심리, 
자기결정성, 그릿, 그리고 관계성 지지를 살펴보았
다. 이번 결과를 통해서 체육교육 환경에서의 기초
적인 자료로 제공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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