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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effects of team trust element of rugby 

players on self-determination motive and team performance. As for the study subjects, rugby players 

participated in the 97th national athletic meet in 2016 were selected. As for data collection, in the 

total of 221 copies of samples were collec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method and 182 copi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Using SPSS 18.0,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obtained.

First, as for the effects of rugby players' team trust element on self-determination motive, it was 

found that team trust influenced external moderation, internal moderation, integrated moderation and 

identification moderation, and teammate trust influenced internal moderation, integrated moderation 

and identification moderation. Second, as for the effects of rugby players' team trust element on team 

performance, it was found that team trust and teammate trust influenced team performance. Third, as 

for the effects of rugby players' self-determination motive on team performance, it was found that 

integrated moderation and internal moderation influenced team performance.

▸Keyword: Team trust element, Self-determination motive, Team performance

I. Introduction

럭비 스포츠는 “One for all, All for one” 이라는 큰 정신 

아래 희생, 협동, 인내의 3대 정신을 실천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여 성공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고 각 포지션 별로 

과제 수행과 팀 패턴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팀워크가 요구되는 

상호의존적 종목이다[1]. 

스포츠 팀을 이끌어 나가는데도 아주 중요한 항목이 바로 신

뢰라고 할 수 있으며[2-3], 팀 신뢰는 팀 내에서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는 정도를 말하며[4], 상호간의 공유된 인식으로 

정의된다[5].

팀 스포츠는 팀 내 구성원들의 협력 하에 연습을 통해 시합

에 임하는 특성상 팀 구성원 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팀 

수행 향상을 가져올 수 없으며 무엇보다 팀 구성원간의 신뢰가 

중요하다[6]. 신뢰를 통하여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

고 결국 운동의 효과와 효율, 유대감, 결속력 등은 운동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7]. 이와 함께 팀의 신뢰는 팀 수행에

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Hackman(1987)[8]은 팀 

수행을 팀의 목표를 달성하고 팀에 부여되는 임무를 효율적으

로 완성하여 팀 업무의 성취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

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팀 수행에 대한 팀 신뢰의 영향력을 

지지하고 있다[6][9].

한편, 신뢰에 대한 연구와 관련성이 있는 관계변수는 동기이다. 

럭비선수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럭비에 참여하는 것일까? 이에 따

른 개인의 동기는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10]. 

동기는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이론에 따라 활동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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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과 흥미를 느끼는 내적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활동 

자체보다는 활동이 도구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외적동기

(extrinsic motivation) 그리고 자기결정의 완전한 결핍상태를 의

미하는 무동기(amotivation)로 구분된다[11-12]. 일반적으로 

내재적 동기 이론가들은 이분법적 유형으로 내적동기와 외적동기

로 분류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Deci와 Ryan(1985)[11]은 내

재적 동기이론을 자기도식(self-schema)개념의 구심점으로 자

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을 발전시켰

다[13]. 초기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내적동기와 외적동기가 양극

단의 위치에서 대립적인 관계로 설명되었다[14]. 하지만 1980년

대 들어와서는 내적동기와 외적동기가 대립적 위치에 있지 않다

고 주장하는 연구[15-16]가 발표되었으며, Deci & Ryan(1985)

은[11]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는 자기결정성의 수준변화 연

속선상에 위치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인지평가이론에서는 내재

적 동기가 바람직한 동기유형이기는 하지만 모든 외적 보상이 부

정적인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며, 유기적 통합이론(organismic 

integration theory;  OIT)에서는 동기를 내․외적의 이분법적이 

아닌 다양한 유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2][17]. 이

처럼 연속 상에 각기 다른 자기결정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형태를 

자기조절(self-regulation)이라고 하며 조절의 유형에 따라 행동

을 내재화하고 통합하는 정도는 달라진다. 자기조절의 유형은 자

기결정성의 개입이 가장 낮은 무동기(amotivation)와 네 가지 외

재적 동기 외적 조절(external regulation), 내사 조절

(introjected regulation), 동일시 조절(identified regulation), 통

합조절(integrated regulation)과 자기결정성이 가장 높은 내재

적조절(intrinsic regulation) 순으로 되어있다.[11][18].  자기

결정성동기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도가 자의인지 외부에 강요

된 의도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팀 운동수행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스포츠인 럭비종목에서

는 두 변인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

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2016년 전국체전에 참가한 럭비

선수들의 팀 신뢰요소와 자기결정동기 및 팀 수행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스포츠 현장에서 효율적인 팀 운영에 기여하며 

상대적으로 학문적 연구가 부족한 럭비 종목에 대한 유용한 자

료를 제공한다. 또한 경험적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다.

첫째, 럭비선수들이 지각하는 팀 신뢰요소는 자기결정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럭비선수들이 지각하는 팀 신뢰요소는 팀 수행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셋째, 럭비선수들이 지각하는 자기결정동기는 팀 수행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II. Methods

1. Subject of Study

본 연구는 2016년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9개의 팀 

럭비선수들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편의표본추출법으로 

하였다. 표집은 총 192부를 배포하여 회수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10부를 제외한 182부를 최종유효표

본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징은 <Table. 1>

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2. Measuring Instrument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개인

적 특성 4문항, 팀 신뢰요소 16문항, 자기결정동기 21문항, 팀 

수행 5문항 총 46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다.

팀 신뢰요소 측정도구는 전희원(2009)[19]과 Mach 등

(2010)[3] 및 허진영, 마해영(2013)[6]에서 사용한 척도를 연

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성요인은 재미(5

문항), 팀신뢰(5문항), 지도자신뢰(5문항), 동료신뢰(6문항)의 3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팀 수행 측정도구는 Dirks(2000)[21]와 Mach 등.(2010)[3] 

및 허진영, 마해영(2013)[6]에서 사용한 척도를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성요인은 5문항 단일 요인으로 구성

하였다.

자기결정동기 측정도구는 박병기 등(2005)[20]에서 사용한 

척도를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성요인

은 외적조절(5문항), 내적조절(4문항), 통합된 조절(4문항), 내

사조절(4문항), 동일시조절(4문항)의 5요인으로 구성하였다.

Division N %

Team
UT 108 59.3

BST 74 40.7

Age

19~24 127 69.8

25~30 38 20.9

31 17 9.3

Position
Forward 92 50.5

Back 90 49.5

Sum 182 100

UT : University, BST : Business Sport Teams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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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order Team trust, Coach Trust Co-work trust
covariance

rate (h2)

우리 팀은 선수관리에 대한 방침과 조치에 믿고 따를 만하다. .829 .152 .204 .752

우리 팀은 선수들의 의견을 충족시키려고 성실히 노력한다. .716 .206 .240 .614

우리 팀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한다. .714 .342 .170 .656

우리 팀은 구성원들이 목표설정에 도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704 .369 .162 .658

우리 팀은 나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 .673 .358 .254 .645

우리 팀 감독(코치)은 선수들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하지 않는다. .223 .812 .064 .713

우리 팀 감독(코치)의 지도력을 나는 굳게 믿는다. .298 .785 .265 .774

어떠한 비상상황에서도 우리 팀 감독(코치)을 나는 지지한다. .310 .779 .303 .795

우리 팀 감독(코치)에 대해 나는 강한 충성심을 갖고 있다. .343 .743 .287 .752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동료들은 나를 도와 줄 것으로 믿는다. .124 .314 .815 .778

동료들의 역량을 나는 충분히 믿는다. .176 .196 .780 .677

평소 대부분의 동료들의 말과 행동은 일치 한다고 나는 믿는다. .406 .145 .737 .729

내가 만일 어려움을 당하면 동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076 .402 .723 .690

동료들은 감독(코치) 없이도 열심히 연습한다. .361 -.045 .602 .495

Characteristic value 3.358 3.202 3.168

%Var 23.987 22.873 22.631

%Cumulative frequency 23.987 46.860 69.491

Cronbach's α .874 .891 .844

KMO=.900, χ2=1586.959, df=91, Sig=.000Ⅰ: Team trust, Ⅱ:Coach Trust, Ⅲ :Co-work trust

Table 2.Team trust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Factor order A B C D E
covariance

rate (h2)

내가 럭비를 그만두면, 주위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898 -.131 .040 .149 .007 .848

다른 사람들로부터 열심히 운동을 하라는 심리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890 -.158 .016 .199 -.057 .861

럭비를 그만두면 곤경을 처할 것이기 때문에 .848 .089 -.078 .053 -.123 .752

주위 사람들이 나를 럭비를 하도록 몰아 부치기 때문에 .843 -.199 -.088 .170 .028 .787

내가 럭비하기를 바라는 주위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712 -.090 .157 .344 .099 .667

럭비를 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서 -.143 .852 .171 -.002 .217 .822

럭비를 하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123 .850 .285 .086 .228 .879

럭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138 .819 .369 .088 .097 .844

럭비 자체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101 .775 .314 .013 .147 .776

럭비 자체가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000 .234 .830 .066 .147 .769

럭비를 잘하는 것이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092 .185 .796 .066 .209 .724

럭비는 내 가치관에 맞는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045 .309 .740 -.018 .308 .740

럭비는 나의 생활에 일부를 차지하기 때문에 -.098 .366 .681 .104 .072 .623

내가 럭비선수로서 노력하지 않으면 마치 실패자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146 .069 .119 .867 -.018 .793

럭비선수로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서 .080 .216 .075 .839 .062 .766

럭비를 잘해야 주위 사람들이 나를 좋은 섬수로 생각할 것 같아서 .340 -.057 .172 .719 .119 .680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어서 .244 -.064 -.121 .677 .105 .548

운동을 해야 필요한 기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049 .426 .140 .011 .786 .822

내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배우는데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063 .377 .278 .101 .733 .771

연습을 잘 해야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057 .084 .395 .205 .697 .694

Characteristic value 3.833 3.526 3.035 2.732 2.040

%Var 19.167 17.628 15.175 13.659 10.202

%Cumulative frequency 19.167 36.795 51.970 65.629 75.832

Cronbach's α .914 .932 .859 .829 .816

KMO=.874, χ2=2573.907, df=190, Sig=.000 A : External regulation; B : Internal regulation; C : Integrated regulation; D : Introjection regulation, 

E : identification regulation

Table 3. Self-Determination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3.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easuring Instrument

본 조사도구로 활용된 설문지는 연구자를 비롯하여 스포츠

심리학 전공 교수 및 럭비전문가와 함께 설문지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실시한 후 럭비선수 100명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수

행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와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검증 하여 본 조사에 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16문항으로 구

성된 팀 신뢰요소 요인 척도에서 문항 2문항(지도자신뢰 6번, 

동료신뢰 16번), 21문항으로 구성된 자기결정동기요인 척도에

서 1문항(동일시조절 9번)이 .50이하의 요인 부하량을 나타내

어 삭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의 타당도를 주성분 

분석방법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팀 신뢰요소 설문지의 타당도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팀 신뢰요소 설문지의 타당도는 3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었고

(KMO=.900, χ2=1586.959, df=91, Sig=.000), 각 요인의 적재치

는 팀 신뢰는 .673~.829, 지도자신뢰는 .743~.812, 동료신뢰는 

.602~.815로 나타났으며, 누적 분산율은 69.491%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는 팀 신뢰 .874, 지도자신뢰 .891, 동료신뢰 .844의 

내적일관성을 나타내었다.

자기결정동기 설문지의 타당도 결과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기결정동기 설문지는 5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었고

(KMO=.874, χ2=2573.907, df=190, Sig=.000), 각 요인의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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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External regulation Internal regulation Integrated regulation

B β t VIF B β t VIF B β t VIF

Team trust -.382 .169 -2.264* 1.974 .577 .461 5.387*** 1.974 .243 .196 2.065* 1.974

Coach Trust .210 .149 1.410 1.903 .014 .012 .148 1.903 .080 .072 .772 1.903

Co-work trust -.070 .169 -.415 1.630 .229 .166 2.129* 1.630 .320 .233 2.703** 1.630

R²=.037 F=2.297 R²=.338 F=30.351*** R²=.188 F=13.703***

Variable
Introjection regulation Identification regulation

B β t VIF B β t VIF

Team trust -.103 -.069 -.661 1.974 .361 .287 3.493** 1.974

Coach Trust .169 .125 1.229 1.903 .167 .147 1.826 1.903

Co-work trust .205 .124 1.313 1.630 .410 .295 3.946*** 1.630

R²=.032 F=1.946 R²=.391 F=3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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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The effects of team faith element on self-determined motiv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Team trust
Coach 

Trust

Co-work 

trust

External 

regulation

Internal 

regulation

Integrated 

regulation

Introjection 

regulation

Identification 

regulation

Team 

performa

nce

Team trust 1

Coach Trust .654** 1

Co-work trust .576** .554** 1

External regulation -.163* -.032 -.094 1

Internal regulation .565** .406** .438** -.219** 1

Integrated regulation .377** .329** .386** -.003 .616** 1

Introjection regulation .084 .149* .153* .432** .101 .179** 1

Identification regulation .553** .498** .541** -.041 .610** .595** .216** 1

Team perforance .384** .265** .336** -.122 .373** .461** -.135* .3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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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Team trust Factor, Self-Determination Factor and Team perforance correlation analysis

치는 외적조절은 .712 ~ .898, 내적조절은 .775 ~ .852, 통합된 

조절은 .681 ~ .830, 내사조절은 .677 ~ .867, 동일시조절은 .697 

~ .786로 나타났으며, 누적 분산율은 75.832%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는 외적조절 .914, 내적조절 .932, 통합된 조절 .859, 내사조

절 .829, 동일시조절 .816의 내적일관성을 나타내었다.

팀 수행 척도는 단일요인으로 분류되었고, 팀 수행의 신뢰도

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884의 내적일관성을 나타

내었다.

Variable Cronbach's α

Team performance .884

Table 4.Team perforance reliability analysis

4. Data Process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 하였다.

첫째,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

분석과 Cronbach's α 검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특성

을 살펴보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각 변인의 관계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상관관계분석과 팀 신뢰요소가 자기결정

동기 및 팀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과 자기결정동기가 팀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Results

1.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ach variable

각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5>와 같이 제시된 바와 같이 상관계수를 통한 

상관관계분석 결과, 럭비선수들의 팀 신뢰요소 하위변인은 자

기결정동기와 팀 수행 변인에 대체로 정(+) 또는 부(-)의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값이 -.163-.654 사이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기준인 .80보다 작게 나타났다.

2. The influence of team faith element on

self-determined motivation

럭비선수들의 팀 신뢰요소가 자기결정동기에 미치는 영향력

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희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여 <Table. 

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먼저 팀 신뢰요소는 외적조절을 예측하는데 3.7%의 설명력

을 나타내고 있고, 팀 신뢰가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도자 신뢰, 동료신뢰는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팀 신뢰요소는 내적조절을 예측하는데 33.8%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팀 신뢰, 동료신뢰가 정(+)의 방향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도자신뢰는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팀 신뢰요소는 통합된 조절

을 예측하는데 18.8%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팀 신뢰, 동

료신뢰가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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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신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팀 신뢰요소는 내사조절을 예측하는데 3.2%의 설명력

을 나타내고 있고, 팀 신뢰, 지도자신뢰, 동료신뢰는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팀 신뢰요소는 동일시 조절을 예측하는데 

39.1%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팀 신뢰, 동료신뢰가 정(+)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도자신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팀 신뢰요소는 내사조절을 예측하는데 3.2%의 설명력

을 나타내고 있고, 팀 신뢰, 지도자신뢰, 동료신뢰는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팀 신뢰요소는 동일시 조절을 예측하는데 

39.1%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팀 신뢰, 동료신뢰가 정(+)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도자신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The influence of team faith element on

team performance

럭비선수들의 팀 신뢰요소가 팀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

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여 <Table. 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Variable
Team performance

B β t VIF

Team trust .463 .301 3.133** 1.974

Coach Trust -.044 -.032 -.338 1.903

Co-work trust .307 .180 2.067* 1.630

R²=.168 F=1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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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The influence of team faith element on team 

performanc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팀 신뢰요소는 팀 수행을 예측하는데 16.8%의 설명력을 나

타내고 있고, 팀 신뢰, 동료신뢰가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The influence of self-determined motivation

on team performance

럭비선수들의 자기결정동기가 팀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여 <Table. 8>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자기결정동기는 팀 수행을 예측하는데 25.6%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통합된 조절, 내사조절이 정(+)의 방향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Team performance

B β t VIF

External 

regulation
.009 .009 .123 1.363

Internal 

regulation
.139 .113 1.229 2.059

Integrated 

regulation
.479 .386 4.399*** 1.874

Introjection 

regulation
-.242 -.236 -3.200** 1.328

Identification 

regulation
.097 .079 .908 1.862

R²=.256 F=1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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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The influence of self-determined motivation on 

team performanc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V. Discussion

럭비선수들의 팀 신뢰요소가 자기결정동기 및 팀 수행과의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여 각각의 요인에서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가 확인되었는데, 도출된 결과

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럭비선수들의 팀 신뢰요소가 자기결정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 기대했던 바와 같이 팀 신뢰요소

는 자기결정동기를 예측하는데,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팀 신뢰요소의 팀 신뢰 요인이 높으면 자기결정

동기의 외적조절은 감소하지만 내적조절, 통합된 조절과 동일

시 조절은 증가 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여기서 자기결

정동기가 외적조절과의 부적관계 그리고  내적조절과의 정적관

계의 상반된  결과는 서론에서 언급을 하였듯이 내적조절과 외

적조절의 상호 대립적 견해가 있다는 주장과 연계성을 가진다

[14-16]. 

즉, 본 연구에서는 럭비선수들의 팀 신뢰 요인이 자신의 행

동에 대한 의도가 자의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외부에 강

요된 의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

한 팀 신뢰는 통합된 조절에도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데 Deci

와 Ryan(2000)에[12] 의하면 통합된 조절은 덜 내재화된 다른 

종류의 외적 동기에 비해 좀 더 긍정적인 경험과 관련성이 있

다.  행동에 있어 통합된 조절은 자신에 의해 가치화된 결과를 

위해 도구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차이가 있지만 내적동기와 매

우 유사하기 때문에 팀 신뢰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팀 신뢰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자신의 실력이나 발전의 성숙이 긍정적인 활동이라 

인식하는 동일시 조절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

미선, 허정훈(2012)과[18] 허진영, 마해영(2013)의[9] 연구의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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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럭비선수들의 팀 신뢰요소가 팀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 팀 신뢰요소는 팀 수행을 예측하는데, 지

도자 신뢰 요인이 팀 수행에 무의미한 결과를 얻은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럭비선수들의 팀 신뢰요소가 팀 수행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팀 신뢰의 팀 신뢰요인과 동료 신뢰요인이 높으면 팀 수행

도 높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신뢰의 요인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특히 Tzafrir & Dolan(2004)의[22] 연구에서도 선수와 

선수간의 신뢰가 기반이 되는 팀은 팀을 위하여 헌신하는 의지

를 보이며 팀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동료 신뢰가 높을수록 내적조절, 통합된 조절과 동일시 조절이 

증가한다는 것은 팀 신뢰요인과 동일한 결과로 동료들 간의 높

아진 신뢰와 만족은 궁극적으로 팀이 하나의 공동된 목표를 위

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며, 이는 곧 팀의 효율성 및 수행으로 

나타나게 된다[9]. 이는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만족이 팀의 효

율성과 수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연구들과 맥을 같이하고 있

다[23]. 반면 지도자와의 신뢰는 팀 수행에 영향을 주지 못하

였는데 이는 코치의 신뢰가 팀 동료 간 신뢰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Mach & Tzafrir(2010)의[24] 연구와 선수에 대한 지

도자신뢰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25-26]과는 상반되는 결과

이다. 이는 럭비종목의 특성상 경기 중에는 지도자의 개입이나 

전략지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수들 간의 신뢰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특히 팀 주장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투철한 희생과 강한 협동이 필요한 팀 스포츠이기

에 팀 수행에 있어 동료의 신뢰와 달리 지도자의 신뢰는 상대

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진다.

셋째, 럭비선수들의 자기결정동기가 팀 수행에 영향을 미치

는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 자기결정동기는 팀 수행을 예측하는

데,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분적으로 자기결정동기가 외적조절, 내적조절, 동일시조절

요인이 팀 수행에 무의미한 결과를 얻은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럭비선수들의 자기결정동기가 팀 수행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진, 박

수현(2010)은[27] 통합적 조절은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개인의 

다른 가치에 동화될 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럭비에서는 선수

들이 연습과 경기 중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그 속에 

서로의 가치가 동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 조절은 분

열된 가치를 통일 할 수 있으며 이는 팀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팀 수행에 있어 내사조절은 부정

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수들이 느끼

는 죄책감과 불안 등의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 압력을 느끼게 되

는 내사조절이 결국 팀 수행의 저하로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하

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성 동기가 팀 수행에 부정적임을 시

사하는 선행연구[28-29]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럭비선수들의 자기결정동기가 경기진행

에 있어 보다 즉흥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영향력이 큰 관련변수

임을 보여준다. 이는 럭비종목의 특성상 남자선수 및 단체종목

에서 팀 만족이 수행에 긍정적으로 나타나고[30], 운동수행력

이 증가하므로 경기수행에 있어 정서적 준비, 자신감, 동기유발

요인, 집중력이 높아지므로 경기에 대해 더욱 몰입한다는 선행

연구들과 맥을 함께 한다[31]. 또한 이러한 현상들을 종합해보

면, 경기진행에 있어 자기결정동기가 부여되어 겉으로 드러나

지 않아도 일정하게 조직 안에서 선수와 선수간의 신뢰가 쌓이

게 되므로 자신감이 생겨 팀 수행에 있어 도움이 되며 보다 집

중적으로 경기에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

V. Conclusions and Suggestion

럭비선수들의 팀 신뢰요소가 자기결정동기 및 팀 수행에 미

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럭비선수들의 팀 신뢰요소가 자기결정동기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팀 신뢰가 외적조절에 팀 신뢰, 동료신뢰가 내적조

절이 팀 신뢰, 동료신뢰가 통합된 조절에 팀 신뢰, 동료신뢰가 

동일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럭비선수들의 팀 신뢰요소가 팀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서는 팀 신뢰, 동료 신뢰가 팀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럭비선수들의 자기결정동기가 팀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에서는 통합된 조절, 내사조절이 팀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체육학 분야에서 그동안 주목 받지 못했던 

럭비선수들을 대상으로 팀 신뢰요소, 자기결정동기와 팀 수행

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지만, 연구대상을 

럭비선수들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대학팀과 실업팀 럭비선수들 

간의 비교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럭비선수들의 자기결정동기 및 팀 수행에 영향을 미치

는 팀 신뢰요소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는 팀 신뢰요소와 팀의 인지전략 및 자기조절학습능력 등과 같은 

다양한 팀 신뢰요소가 자기결정동기 및 팀 수행에 어떻게 관여되

고 있는지 분석하면 더욱 의미 있는 시사점이 제공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설문지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응답자들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나 종단적 연구방법을 함께 병행

하여 수행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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