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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무도수련만족 척도를 경호무도 수련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Many-Facets Rasch 모형에 의한 문항적합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호무도를 수

련하고 있는 255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단일차원성 검증을 위해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문항적합도 검증을 위해 Facets 3.61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이
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차원성 검증결과 모형적합도, 신뢰

도 및 표준화 β값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항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문항

1,2,3은 부적합, 문항 4,8,11,13,14번은 과적합문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항곤란도 분

석결과 문항 1번이 가장 높은 곤란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항 7번이 가장 낮은 

곤란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면에 따른 문항곤란도 및 반응차이검증 결과 

여성 집단이 남성 집단에 비해 높은 곤란도를 나타내었으며, 문항적합도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무도 수련경력에 따른 문항곤란도 및 반응차이검증결과 수련경력에 

따른 반응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년이상∼5년미만 수련자와 5년이상∼6년미만 

수련자에서 과적합 특징을 나타내었다. 학년에 따른 문항곤란도 및 반응차이검증 결과 1학
년이 문항곤란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4학년은 문항곤란도를 가장 낮게 인식하

고 있었다. 넷째, 응답범주분석 결과 6점 응답 범주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문항반응이론, 무도수련만족, 경호무도, 문항곤란도, 응답범주분석

 * 경기대학교 강사
** 경기대학교 박사과정.



40 한국경호경비학회 - 제42호(2015)

목  차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논의

Ⅴ. 결론 및 제언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무도는 역사적으로 크게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지키고 작게는 자신과 가족을 지

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김동제, 가경환, 2010). 하지만 시대를 거듭해 오면

서 제반 분야 즉 체육, 여가, 철학, 과학등과 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발전하게 되었

으며, 오늘날 무도수련은 고차원적인 욕구 실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여가 

스포츠의 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무도수련이 인성의 발달을 꾀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일반화는 무도수련의 당위성을 제공해 왔으며, 무도수련과 관

련된 학문적 연구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어 주기에 충분하 다(이규형, 2002). 특히, 

정희철, 이강헌과 구민재(2014)는 지속적인 수련활동을 위해 수련생이 느끼는 만족

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 다.

상기의 배경에 의해 무도수련만족 척도의 이론적 개념이 정립되었고, 관련연구들

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왔다(김 현, 2013; 이승행, 손인학, 윤상화, 김종길, 2013; 장

재이, 2012; 양통일, 방환복, 양현석, 2011; 노동연, 신경재, 2011; 민재기, 원형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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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종균, 2011; 박 만, 김흥수, 홍용식, 2011). 무도수련만족은 수련활동을 통하여 

느껴지는 욕구의 충족 또는 만족에 대한 개의의 의식정도로 정의되며(김귀종, 2011), 

수련생 개인이 갖는 무도와의 관계와 무도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로서 수련생 

개인이 무도수련의 평가에서 얻어지는 긍정적인 감정 상태라고 정의 할 수 있다(윤

아 , 2013).

이상과 같이 개념적 타당성이 일반화된 무도수련만족 척도가 초 ․ 중 ․ 고 및 대학생

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태권도 수련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수련생의 만족도 연구(정희철, 이강헌, 구민재, 2014), 생활체육 태권도 참여자

의 참여동기, 운동몰입 및 만족 연구(오방균, 최덕환, 2014), 검도도장 시설환경 및 프

로그램이 수련자 만족과 추천에 미치는 향 연구(오윤환, 2014). 태권도 수련에 따른 

교육만족의 효과연구(전정우, 남승우, 채진석, 2014), 검도지도자의 거래적-변혁적 리

더십과 지도자 신뢰, 수련만족의 관계연구(이동준, 황지현, 2014)등으로 나타났다. 

무도수련만족을 측정하기위한 초기의 접근은 주로 지도프로그램 만족, 시설만족, 

목표만족, 지도 만족도등에 따라 이루어 졌으나 현재는 자기방어만족, 기술만족, 신

체만족, 정신만족 등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한다(윤오남, 2002). 이렇듯 무도수련만족

은 단일차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무도를 수련함으로써 수련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측면의 만족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연구자의 기준에 따라 다양한 하위요인이 

존재하는데 김보겸(2012)과 지용범(2003)은 심리만족, 신체만족, 사회만족 등으로 구

분하 으며, 윤오남(2002), 이정권과 김인재(2010)은 기술적 만족, 정신적 만족, 신체

적 만족 등으로 구분하 다. 

이렇듯 선행연구자들의 연구노력으로 지금까지 보편적이고 타당한 무도수련만족 

척도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적용된 무도종목이나 척도의 보편적 요인에 

대한 불일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무도수련만족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측정하는 주체와 대상 및 

목적에 따라 실제로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게 된다. 특히, 김 현(2014)은 경호 관

련 전공 대학생들의 무도수련만족 개념은 여가로서의 만족과 더불어 직무만족의 속

성을 고려한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특히 그는 타 학문에서 개발된 

수련만족 척도를 사용하 다는 점에서 경호무도 수련생을 대상으로 무도수련만족의 

정확한 특성을 파악하는데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하 다. 

한편, 무도수련만족 척도에 대한 심리측정학적 선행연구는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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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213 83.53

여성 42 16.47

다. 더욱이 경호무도 수련생을 대상으로 무도수련 만족 척도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연구한 연구 역시 상당히 제한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도수련만족 척도를 

통하여 심리학적 특성을 알아보고 척도의 타당성을 문항반응이론의 검사이론을 적

용하여 경호무도 수련생들에게 타당한가를 알아보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개별문항의 곤란도와 적합도는 어떠한가? 

둘째, 성별에 따른 문항 양호도는 어떠한가?

셋째, 경호무도 수련경력에 따른 문항 양호도는 어떠한가?

넷째, 학년에 따른 문항 양호도는 어떠한가?

다섯째, 경호무도 수련생에게 무도수련만족 척도의 응답 범주수는 적절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 경호무도를 수련하고 있는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 으

며, 표본추출은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방법을 이용하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지역의 5개 대학 중 경호무도를 수련하고 있는 대학생 300명을 대상

으로 하여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둘째, 설문지는 

연구자가 해당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본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자기평가기

입법을 통하여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 다. 셋째, 설문 300부 중 270부가 회수되었

으며, 수집된 설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255부가 실제분석에 

활용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Many-Facets Rasch 모형을 적용한 무도수련만족 척도의 적합도 43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경호무도 수련기간

1년 미만 55 21.57

1년이상∼2년미만 31 12.16

2년이상∼3년미만 23 9.02

3년이상∼4년미만 28 10.98

4년이상∼5년미만 57 22.35

5년이상∼6년미만 25 9.80

6년이상∼7년미만 19 7.45

7년이상 17 6.67

학년

1학년 79 30.98

2학년 74 29.02

3학년 56 21.96

4학년 46 18.04

2. 측정도구

경호무도수련생의 무도수련만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윤오남(2002)의 수련만

족 척도를 사용하 다. 구체적인 하위요인은 자기방어만족(4문항), 기술만족(4문항), 

신체만족(4문항), 정신만족(4문항) 등 4요인 1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척도의 형태는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의 Likert 6점 평점에 

응답하도록 하 다.

김 현(2013)의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 434명을 대상으로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

도를 검증하 다. 그 결과 무도수련만족의 구성개념은 3개요인을 제시하 으며, 문항

7(주변사람들이 나의 무도기술을 보고 부러워한다.)이 삭제되었음을 보고 하 다.

3.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무도수련 만족 척도에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하기 전제 조건은 측정문항의 일차원

성 가정이다. 이러한 일차원성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를 실시하 다. 적합도 분석결과 x2=366.946, 

df=98, p=.000, TLI=.923, CFI=.906, RMSEA=.081, SRMR=.04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가 그 기준을 모두 만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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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무도수련만족 척도의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표준화 β 기준으로 최소 

.335에서 최대 83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α를 통한 신뢰도 검증결과 자기방어만족은 .676, 기술만족은 .793, 신체

만족은 .835, 정신만족은 .848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일차원성을 만족 하 으므로 무도수련만족 각 하위요인별 문항에 대

해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하 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 <표 3>과 같다.

<표 2> 무도수련만족 척도의 적합도 

적합도지수 적합기준 분석결과 적합여부

TLI .9 이상 .923 적합

CFI .9 이상 .906 적합

RMSEA .10 이하 .081 적합

SRMR .10 이하 .049 적합

x2=366.946, df=98, p=.000

<표 3> 무도수련만족 척도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구성개념 관측변수
비표준화

B

표준화

β
S.E

자기 

방어만족

1.무도를 익힌 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1.000 .806 -

2.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 .980*** .829 .058

3. 길을 가다가 불량한 사람을 만나도 두렵지 않다. .994*** .767 .062

4. 평소 육체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저지할 수 있다. 1.172*** .335 .181

기술만족

5. 나날이 무도 기술이 좋아지는 것 같다. 1.000 .702 -

.635 .087.995***6. 배운 무도기술을 자랑하고 싶어진다.

7. 주변사람들이 나의 무도기술을 보고 부러워한다. .895*** .626 .081

8. 나의 무도기술에 대해 스스로 자신을 가진다. 1.124*** .818 .080

신체만족

9. 무도수련 후 건강이 이전보다 좋아졌다. 1.000 .757 -

10. 무도수련 후 이전보다 생활이 탄력적으로 좋아졌다. 1.064*** .830 .062

11. 건강과 신체에 대해 이전보다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1.000*** .815 .059

12. 힘든 일을 해도 이전보다 피곤하지 않다. .839*** .620 .067

정신만족

13. 무도를 배우면서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 1.000 .701 -

14. 무도를 배우면서 타인과의 관계가 원활해졌다. .954*** .744 .069

15. 나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 .976*** .807 .068

16. 무도를 통해 생활이 만족스럽다. 1.022*** .795 .067

***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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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경호무도수련생을 중심으로 무도수련만족 척도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Maany-Facets Rasch 모형을 적용하 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

일차원성 검증을 위해 CFA를 실시하 다. 이때 모형적합도 판정기준은 TLI(0.9이

상), CFA(0.9이상), RMSEA(0.1이하), SRMR(0.1이하)등으로 하며, 표준화 β 값은 0.5

이상으로 하 다. 둘째, 무도수련만족 척도의 적합성 및 각 국면별 반응차이를 판정

하기 위하여 Logit과 Infit, Outfit 지수를 활용하 다. Infit, Outfit 지수가 0.75이하이

거나 1.3이상인 문항을 부적절한 문항으로 해석하 다(Karabatsos, 1997). 

셋째, 분석에 사용된 문항범주(6점 척도)가 적절한지 분석하기 위하여 범주확률곡

선을 확인하 으며, average measure, Outfit 및 Andrich 한계값을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활용된 프로그램은 AMOS 20.0과 Facets 3.61등이며 통계적 유의수준

은 0.05로 설정하 다.

Ⅲ. 연구 결과

1. 문항특성 곡선에 의한 문항적합도 검증

<그림 1>은 이론적 문항반응 곡선과 실제 채점자료에서 나타난 반응빈도간의 관

계이다. 가로축은 능력추정치-문항 난이도 추정치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그에 따른 

기대점수를 나타낸다. 문항특성곡선을 중심으로 βn-δi 값에 해당하는 관찰점수의 

평균과 그에 따른 95% 신뢰구간이 양쪽 측면에 얇은 선으로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

과 대부분의 관찰치(별표로 연결된 선)가 신뢰구간에 있기 때문에 채점자료가 측정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6 한국경호경비학회 - 제42호(2015)

<그림 1> 문항특성과 95% 신뢰구간 

2. 문항 적합도와 곤란도

무도수련만족 척도의 곤란도와 적합도 판단은 Logit, Infit과 Outfit을 기준으로 하

다. 먼저 문항의 곤란도를 살펴보면 문항 1번이 가장 높은 곤란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항 7번이 가장 낮은 곤란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항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MNSQ(mean square) 통계치를 확인하

다. MNSQ값이 높을 경우 그 문항이 척도 안에서 다른 문항과 동질성을 갖지 않음을 

말하며, 값이 낮다면 그 문항이 다른 문항과 중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Hong, 

Kim & Wolfe, 2005). 

MNSQ통계치는 Infit 지수와 Outfit 지수로 나뉜다. 이들의 기댓값은 1이고, 1.3 

이상이거나 0.75 이하이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1.3이상일 경우 부적합(misfitting), 

0.75미만일 경우 과적합(overfitting)으로 판단한다(홍세희, 조용래, 2006).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번, 2번, 3번문항의 Infit, Outfit 지수 값이 1.3을 

초과하여 부적합 문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번, 8번, 11,번, 13번, 14번 문항의 

경우 Infit, Outfit 지수 값이 0.75미만 이므로 과적합 문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문항의 Infit, Outfit 지수는 0.75에서 1.3값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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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무도수련만족 척도의 곤란도와 적합도

문항 Logit
Model 

S.E.
Infit Outfit

문항1 4.50 .19 1.25* 1.50

문항2 .88 .10 2.33* 2.29

문항3 .82 .10 2.15* 2.35

문항16 .21 .10 .87 .88

문항15 -.12 .10 1.01 1.02

1.01.96문항9 -.17 .10

문항8 -.39 .10 .62* .66

문항10 -.43 .10 1.03 1.05

문항13 -.45 .10 .68* .67

문항11 -.48 .10 .55* .55

문항14 -.60 .10 .47* .47

문항12 -.63 .10 .78 .78

문항6 -.70 .11 .95 .95

문항4 -.76 .11 .71* .71

문항5 -.76 .11 .83 .88

문항7 -.92 .11 .82 .82

3. 국면에 따른 문항곤란도도 및 반응차이검증 

무도수련만족 척도를 경호전공자에게 적용함에 있어 성, 학년, 경호무도수련기간

에 따른 문항양호도 및 반응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문항곤란도 및 차이검증 

성별에 따른 문항곤란도 차이검증결과 반응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xed x2=6.8, df=1, p=.01). 즉, 여성 집단이 남성 집에 비해 높은 곤란도를 나타내었

다. 또한 문항적합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 그 기준 값인 .75에서 1.3 범위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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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성별에 따른 문항곤란도와 반응차이 검증결과

성별 Logit
Model

S.E.
Infit Outfit

남성 -.08 .03 1.09 1.10

여성 .08 .05 .77 .83

fixed x2=6.8, df=1, p=.01

2) 경호무도수련 경력에 따른 문항곤란도 및 차이검증

경호무도수련 경력에 따른 문항곤란도 차이검증결과 반응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xed x2=4.9, df=7, p=.68). 또한 Logit 값은 0을 기준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적합도는 4년이상∼5년미만 수련자와 5년이상∼6년미만 수련자의 Infit 지수

가 1.3을 벗어났으며 과적합 특징을 나타내었다. 그 외 나머지 문항은 그 기준 값인 

.75에서 1.3 범위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성별에 따른 문항곤란도와 반응차이 검증결과

경호무도

수련기간
Logit

Model

S.E.
Infit Outfit

1년 미만 .00 .06 .82 .86

1년이상∼2년미만 .17 .14 1.10 1.32

2년이상∼3년미만 -.09 .08 .86 .88

3년이상∼4년미만 -.05 .09 1.23 1.21

4년이상∼5년미만 -.04 .18 1.70* 1.55

5년이상∼6년미만 -.14 .31 2.01* 1.88

6년이상∼7년미만 .12 .10 1.30 1.42

7년이상 .03 .07 1.05 1.06

fixed x2=4.9, df=7, p=.68

3) 학년에 따른 문항곤란도 및 차이검증

학년에 따른 문항곤란도 차이검증결과 반응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xed x2=15.1, df=3, p=.00). 1학년이 문항곤란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4학년이 

문항곤란도를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응 간 차이가 유의하므로 1학년과 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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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 느끼는 문항곤란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문항적합도는 4학년의 경우 Infit 값이 1.3이상을 보 지만 Outfit 값의 경우 1.3미

만인 것으로 나타나 적합문항으로 판단하 다. 그 외 나머지 문항은 그 기준 값인 

.75에서 1.3 범위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학년에 따른 문항곤란도와 반응차이 검증결과

경호무도
수련기간

Logit
Model
S.E.

Infit Outfit

1학년 .14 .05 .93 .98

2학년 .13 .04 .92 .96

3학년 .00 .05 1.10 1.08

4학년 -.26 .11 1.38* 1.29

fixed x2=15.1, df=3, p=.00

4) 측정단면의 분포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응답자, 성별, 경호무도수련경력, 학년, 문항 역을 동일 척도

상에 위치시키면 <그림 2>와 같다. 이는 개인속성 점수, 각 국면별 Logit 척도로 동

일하게 변환시켰기 때문에 상호비교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문항 곤란도가 분석되는 

집단에 적절한지를 평가할 수 있다(김권일, 전선주, 조재훈, 김태형, 서은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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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응답자×성별(a1)×경호무도수련경력(a2)×학년(a3)×문항(문항)의 

분포도

5) 응답범주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무도수련만족 척도의 응답범주가 적절한지를 분석하 다. 분

석결과 average measure가 -3.58에서 1.93으로 점차 증가하 으며, Outfit 지수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ndrich 한계값은 점차적으로 증가해야하며 그 기준

은 1.4 logit 이상 5.0 logit 이하이어야 한다(홍세희, 1999). 분석결과 3점에서 4점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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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와 5점에서 6점 응답범주에서 1.4 logit 이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적합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3>의 범주확률곡선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무도수련만족 척도는 6점 척도 보다는 4점 척도로 변경해야 한다.

<표 8> 학년에 따른 문항양호도와 반응차이 검증결과

응답범주 선택빈도(%) average measure Outfit Andrich 한계값

1 218(5) -3.58 1.2 none

2 339(10) -.92 1.1 -2.92

3 557(16) .21 .9 -.66

4 1367(37) .76 .8 -.34

5 1124(23) 1.16 1.3 1.44

6 429(9) 1.93 1.0 2.48

<그림 3> 무도수련만족 척도의 범주확률곡선

1) x축은 개인의 속성점수와 문항곤란도의 logit 차이, y축은 특정범주가 선택될 확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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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현재의 무도수련만족 척도는 태권도 및 검도 등 일반 무도 수련생을 그 주요 대상

으로 하고 있으나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은 채 적용되고 있는 실정

이다. 특히, 타 학문에서 개발된 척도를 경호무도 수련생에게 적용하 을 때 나타나

는 문제점과 해당 문항자체에 결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Many-Facets Rasch 모형을 적용하여 실제적인 무도수련

만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호무도 수련생의 

무도수련만족 정도를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 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따른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 문항의 일차원성 점검을 위하여 CFA를 실시하 다. 분석결과 

Many-Facets Rasch 모형의 기본 조건인 단일차원성과 국소독립성을 모두 만족하 다. 

하지만 요인분석만으로는 하위차원의 구성 및 문항의 곤란도에 대한 검증이 적합하

지 않다. 특히, 요인 분석으로 검증된 척도는 개발당시 응답했던 집단과 성격이 다른 

집단에게 적용할 경우 타당화가 낮아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조용래, 2000).

둘째, 문항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자기방어만족의 문항1(무도를 익힌 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문항2(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문항3(길

을 가다가 불량한 사람을 만나도 두렵지 않다.), 문항4(평소 육체적으로 나를 괴롭히

는 사람을 저지할 수 있다.), 문항8(나의 무도기술에 대해 스스로 자신을 가진다.), 

문항11(건강과 신체에 대해 이전보다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문항13(무도를 배우면

서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 문항14(무도를 배우면서 타인과의 관계가 원활해 졌다.)

등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문항에 여러 피검자가 비정상적 응답을 하면 그 문항의 적합도는 나빠진다. 

그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첫째, 문항이 측정하려는 잠재변수와 별 관계가 없는 경우 

둘째, 문항의 내용이 애매한 경우에 주로 생긴다(홍세희, 1999). 즉, Infit, Outfit이 1.3 

이상으로 나타난 문항1, 문항2, 문항3 경우 현실에 반 되는 정도에 비하여 너무 높거

나 낮은 점수를 선택한 응답자가 다수 발생했음을 의미하며, Infit, Outfit이 0.75이하

인 문항4, 문항8, 문항11, 문항13, 문항14의 경우 높은 능력의 집단에게는 무척 동의하

기가 쉬운 문항이고 낮은 능력의 집단에게는 무척 동의하기가 어려운 문항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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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이들 8문항은 추후 연구에서 삭제하거나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기방어만족에 할당된 문항 모두(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가 부적합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자기방어만족 요인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개별 문항에 대한 개인 속성점수 즉, 국면과 곤란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문항 곤란도 및 차이검증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곤란도를 

나타내었으나 문항 적합도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곤란도란 해당 반응이 

현실에 반 되는 정도, 혹은 수용도 수준을 의미(김응준, 강상조, 2006). 하므로 여성 

경호무도 수련자에게 적합한 문항으로 재구성 해야 한다. 

경호무도 수련 경력에 따른 문항 곤란도 및 차이검증결과 수련기간에 따른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4년이상∼5년미만 수련자와 5년이상∼6년미만 수련자에서 

과적합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해당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4년이상∼5년미만 수련자와 5년이상∼6년미만 수련자는 자신의 현실

에 반 되는 정도에 비해서 너무 높거나 낮은 점수를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4년이상∼5년미만 수련자와 5년이상∼6년미만 수련자의 특성을 고려

한 문항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학년에 따른 문항곤란도 및 차이검증 결과 1학년이 문항 곤란도를 가장 높게 인식

하고 있었으나 4학년은 문항곤란도를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

도수련만족 척도가 다양한 학년을 측정하기는 제한되는 것을 시사한다. 즉, 1학년에

게는 다소 쉬운 수준으로 4학년에게는 다소 어려운 문항으로 재구성해야 하며, 다양

한 학년을 측정할 수 있는 추가문항을 개발해야 할 것 이다.

넷째, 응답범주 분석결과 6점 척도 보다는 4점 척도범주가 가장 신뢰롭고 타당한 

응답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범주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응답자를 

혼란시켜 척도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범주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응답자의 반응을 

제대로 변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적절한 응답범주를 판단하는 것은 

기존 척도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응답결과를 얻을 수 있을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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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  언

본 연구는 새로운 개념의 타당도 관점에서 경호무도 수련생을 대상으로 무도수련

만족 척도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의 한

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자기방어만족(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요

인은 경호무도수련생의 무도수련만족을 반 하기에 부적절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경호무도수련생들에게 적용 가능한 잠재요인을 고찰하여 추

가적인 문항 및 잠재요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항 범주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4점 범주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최적의 점수 범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분석에서

는 최적의 척도 방법을 찾기 위한 탐색적 방법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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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oodness of fit of martial arts training 
satisfaction scale applying Many-Facets Rasch 

model

Kim, Woo-Jin
Kim, Hye-S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goodness-of-fit by Many-Facets Rasch model for 
applying martial arts training satisfaction scale to security martial arts trainees. To achieve 
the purpose, 255 security martial arts trainees’ data were used in the analysis. In addition, 
In addition, the AMOS 20.0 program was used for unidimensionality validation, and take 
advantage of the Facets 3.61 program for goodness-of-fit verification. Specific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Unidimensionali test results showed that model fit, reliability and standardized 
β value are suitable. Second, the analysis results of goodness-of-fit, items 1, 2, 3 are 
inadequate, 4, 8, 11, 13, 14 items once found to be over-fit questions. Also, analysis of item 
difficulty, item 1 has highest difficulty and item 7 was lowest. Third, According Facets item 
difficulty and response difference verification result, female group exhibited a high level of 
item difficulty compared to the male group, goodness-of-fit was all accurate. As the result 
of item difficulty and response difference verification based on Martial arts training flow, 
there is no respons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training experience. On the other hands, 
less than 4 years to 5 years and less than 5 years to 6 years trainees represented over-fit 
features. Results of item difficulty and response difference verification by grade level, first 
grade was the most highly recognized the item difficulty and fourth grade was also 
recognized the lowest of item difficulty Fourth, the response category analysis showed that 
the six points response categories are not appreciate.

Key words：many-facets rasch model, martial arts training satisfaction, 

ecurity martial arts, item difficulty, response category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