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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prevention of doping by investigating and verifying 

relationships among demographic factors such as athletic career and experience of anti-doping education, 

controlled motivation, attitude toward anti-doping,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factors and doping intentions 

to verify factors affecting doping intentions of domestic elite athletes based on the advance studies that 

have been carried out various theoretical approaches so far. Method: This study analyzed using SPSS 27.0 

program. First, this study confirmed a multicollinearity problem by conducting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o examin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nd this study conducted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to confirm how the variables affect doping intentions. Result: Study results show that all factors 

such as athletic career, experience of anti-doping education, controlled motivation, attitude toward 

anti-doping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doping intentions, and this study 

verified significant impact by putting variables in order of each influence. As a result of verificat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controlled motivation has the greatest influence,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toward doping, experience of anti-doping education, attitude toward and athletic career came next in order. 

▸Key words: controlled motivatio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ti-doping education, 

attitude toward doping, doping intentions

[요   약]

본 연구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진행되어왔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국내 엘리트 선수들

의 도핑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운동경력 및 도

핑교육 경험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들과 통제적 동기, 도핑방지에 대한 태도 및 행동통제인식 요

인과 도핑 의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도핑방지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PSS 27.0 ver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상관분석과 단계선택 회귀분석 사용하

여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운동경력, 도핑 교육 경험 유·무, 통제적 동기, 도핑방지에 대한 

태도 및 행동통제인식 요인 모두 도핑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영향

력이 가장 큰 변인들을 각 순서대로 투입하여 유의한 영향이 있는지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통제 동

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도핑에 대한 행동통제인식, 도핑 교육 경

험 유·무, 도핑에 대한 태도, 운동경력 순서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통제동기, 행동통제인식, 도핑방지 교육, 도핑 태도, 도핑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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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국내 스포츠의 경쟁상황에서 엘리트 운동선수들은 경기

력 향상과 성적에 대한 부담을 갖게된다. 이를 극복하고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도핑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이 스

포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1]. 이러한 도핑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각 시·도 단체 및 교육청에서는 도

핑방지교육을 통해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진천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지

도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보호 및 청렴, 도

핑방지교육 등을 실시하였고[2], 부산시교육청은 2022년 4

월 8일 세계 도핑방지의 날을 맞아 선수들의 도핑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한국도핑방지위원

회와 스포츠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3]. 이에 대한 노

력으로 6년마다 개최되는 2025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를 아시아 최초 부산에서 유치하게 되어 도핑에 대한 관심

이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장애인 스포츠 종목 및 

보디빌딩을 제외한 국내 엘리트 선수들의 도핑위반 사례 

건수는 2019년 11명, 2020년 3명, 2021년 7명으로 총 11

개의 운동종목에서 지속적인 적발 사례가 나타났다[4]. 이

와 같이 운동선수들의 부정행동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최근 도핑 행동을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

한 심리적 접근을 통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금지약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선수 개인의 인지 및 정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환경적인 요인의 접근을 통해 도핑 

의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5-8].

도핑 의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접근하고 있는 자기결정

성이론을 기반으로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선수들이 훈련

상황에서 지각하는 상황적 요인(지도자 지도방식)이 선수들

의 개인적 요인(정신력, 자기조절동기, 자율성)의 매개로 도

핑행동 도핑 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

[6-9]. 일부 연구에서는 환경적인 요인으로부터 지각된 동

기 수준에 따라 도핑태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고하여 높은 

자율성 동기와 낮은 통제적 동기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도핑 

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6][10-11].

도핑 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Trans-Contextual 

Model:TCM(맥락전이모델)을 적용한 Han[6]의 연구에서 

스포츠 상황에서 지각된 통제적 동기는 도핑방지에 대한 

태도와 행동통제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도핑방지

에 대한 태도 및 행동통제인식은 도핑 의도에 부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보고는 계획행동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의 사회인지적 변수

와 도핑 의도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선수들이 스스

로 도핑에 대한 인식과 통제에 대한 강한 믿음이 도핑 의

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운동선수들의 도핑 행동은 운동종목의 특성과 인구통계

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및 교육적 요인 등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12-13], 이와 같은 관련 요

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의 필요성과 더불어 체계적인 

도핑방지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기되고 있다[14 –16]. 

또한 도핑에 대한 유혹은 심리적인 압박에 대처할 수 없을 

때 나타나며 도핑 의도에 대한 선수들의 심리적 요인에 대

해 이해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도핑방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5][13][17].

위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선수들의 도핑 의도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외부환경으로부터 지각된 동기수준, 도핑교

육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이는 자기결정성이론, 계

획행동이론에 근거하여 접근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동안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진행되어왔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국내 엘리트 선수들의 도핑 의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기 위해 단계선택 회귀

분석을 활용하여 운동경력 및 도핑교육 경험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요인들과 통제적 동기, 도핑방지에 대한 태도 및 

행동통제인식 요인과 도핑 의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도핑을 예방하는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Fig. 1. Proposed Research Model

II. Methods

1. Subject of Study

이 연구의 대상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소속의 국

내운동선수들로 선정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조사자가 훈련

장 및 대회장에 방문하여 직접 배포·수거하는 비확률 표본

추출법(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 중 편의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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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활용하였고 

온라인 설문지(google form)를 제작하여 소개의 소개를 

받아 표본 수를 확대해가는 스노우볼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 method)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450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

Gender
Male 238 52.9

Female 212 47.1

career

1~5 years 59 13.1

6~10 years 181 40.2

over 10 years 210 46.7

Doping 

education 

experience

Yes 331 73.6

No 119 40.2

total 450 100

Table 1. Responden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2. Measuring Instrumen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easuring 

1) athletic career

운동경력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은 ‘1=1~5년’, 

‘2=6~10년’ ‘3=10년 이상’ 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 experience in doping educated or not

도핑교육 경험의 유·무를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대한체

육회 선수 등록 시 제공되는 도핑방지교육 이외의 별도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사

용된 문항은 ‘1=예’, ‘2=아니오’ 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

고 예를 1로, 아니오를 0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3) controlled motivation

통제 동기는 자기결정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선행연

구들Guay[18], Treasure[19]를 바탕으로 Yang[20]이 번

안한 설문지 중 통제 동기 12문항을 엘리트 선수들 훈련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4) attitude toward doping

도핑에 대한 태도는 계획행동이론 Ajzen[21]에 근거하

여 개발된 일반체육, 건강 및 운동심리학 분야의 국내·외 

연구들 Kim[22] Lee[23]에서 사용된 계획행동이론의 인지

척도 중 태도 4문항을 사용하였다.

5)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도핑에 대한 행동통제인식은 계획행동이론 Ajzen[21]에 

근거한 국내·외 연구들 Kim[22] Lee[23]에서 사용된 계획행

동이론의 인지척도 중 행동통제인식 4문항을 사용하였다.

6) doping intentions

도핑 의도는 Kavussanu[24]이 개발한 도핑 의도 설문지

를 Ahn[9], Han[1]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활용하였

다. 이 척도는 단축형 질문지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사용된 문항들은 리커트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3. Data Process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7.0 ver 을 사용하여 분석되

었다. 먼저 빈도분석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값을 도출하였다. 운동 

경력, 도핑교육 유·무, 통제 동기, 도핑에 대한 태도, 행동

통제인식이 도핑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단

계선택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을 실시하였다. 범주형 변수(categorical variables)인 도

핑교육은 더미(dummy) 변수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모

든 통계적 유의 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Variables Number of Items Cronbach’s α

controlled 

motivation
12 .913

doping attitude 4 .911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4 .884

Doping intentions 6 .905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III. Results

1. Descriptive statistics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

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세부적인 결과는 

<Table 3>와 같다. 도핑 의도의 평균은 1.967(SD=0.899), 

운동경력의 평균은 2.34(SD=0.697), 도핑교육 경험의 평

균은 .736(SD=0.441), 통제동기의 평균은 

2.333(SD=0.754), 도핑에 대한 태도의 평균은 

3.720(SD=0.441), 도핑에 대한 행동통제인식의 평균은 

4.176(SD=0.82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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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inimum Maximum M SD

controlled 

motivation
1.00 5.00 2.333 .754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1.00 5.00 4.176 .828

doping attitude 1.00 5.00 3.720 .854

Doping intentions 1.00 5.00 1.967 0.899

Table 3.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2.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ach variable

국내 운동선수들의 도핑 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

기 위해 먼저 변인 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1 2 3 4

1 1

2 .427*** 1

3 -.362*** -.347*** 1

4 -.403*** -.408*** .608*** 1

1. Doping intentions 2. controlled motivation 3. doping 

attitude 4.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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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3.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국내 운동선수들의 운동경력, 도핑교육 경험, 통제동기, 

태도, 행동통제인식이 도핑 의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을 검증하기 위해 단계선택 회귀분석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Adjusted 

 
 

변화량

Durbin-

Watson

1 .427a .182 .180

2 .495b .245 .242 .063

3 .508c .258 .253 .011

4 .521d .271 .264 .011

5 .528e .278 .270 .006 1.877

Table 5.   Changes 

분석 결과, 통제동기(t=7.015, p<.001)가 도핑 의도에 

부적인 영향으로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는 행동통제인식(t=-3.016, p<.01)은 도핑 의

도에 정적인 영향을, 도핑교육 경험(t=-3.171, p<.01)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핑에 대한 태

도(t=-2.668, p<.01)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마지막으

로 운동경력(t=2.127, p<.05)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위의 순서대로 도핑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    공차 VIF

1

(constant) .780 .125 6.253 .000

controlled 

motivation
.508 .051 .427 9.993 .000 1.000 1.000

2

(constant) 2.337 .282 8.292 .000

controlled 

motivation
.375 .054 .315 6.996 .000 .834 1.199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298 .049 -.275 -6.105 .000 .834 1.199

3

(constant) 2.374 .280 8.476 .000

controlled 

motivation
.389 .053 .326 7.275 .000 .826 1.210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274 .049 -.252 -5.550 .000 .807 1.240

Doping education 

experience
-.233 .084 -.115 -2.765 .006 .967 1.034

4

(constant) 2.623 .292 8.995 .000

controlled 

motivation
.369 .053 .310 6.895 .000 .812 1.231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184 .058 -.170 -3.158 .002 .568 1.761

Doping education 

experience
-.244 .084 -.120 -2.914 .004 .965 1.036

doping attitude -.153 .054 -.145 -2.822 .005 .617 1.621

5

(constant) 2.298 .328 6.997 .000

controlled 

motivation
.374 .053 .314 7.015 .000 .810 1.234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176 .058 -.162 -3.016 .003 .565 1.770

Doping education 

experience
-.267 .084 -.131 -3.171 .002 .950 1.053

doping attitude -.144 .054 -.137 -2.668 .008 .614 1.630

career .112 .053 .087 2.127 .034 .966 1.035

Table 6. Result of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IV. Discussion

본 연구는 국내 엘리트 선수들의 도핑 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

여 운동경력 및 도핑교육 경험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

들과 통제적 동기, 도핑방지에 대한 태도 및 행동통제인식 

요인과 도핑 의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운동경

력, 도핑 교육 경험 유·무, 통제적 동기, 도핑방지에 대한 

태도 및 행동통제인식 요인 모두 도핑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영향력이 가장 큰 변

인들을 각 순서대로 투입하여 유의한 영향이 있는지 검증

하였다. 검증 결과 통제 동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도핑에 대한 행동통제

인식, 도핑 교육 경험 유·무, 도핑에 대한 태도, 운동경력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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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도핑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는 통제적 동기로 나타났다. 이는 선수들이 지

각하는 통제적 동기가 높을수록 도핑에 대한 의도가 높아

지는 것을 의미하며 선수들이 훈련상황에서 외부환경(지도

자)으로부터 받는 압력, 의사결정권이 타인에게 있거나 주

변의 통제로 인해 행동이 이루어질 경우 도핑에 대한 의도

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의지

가 아닌 타인의 압력에 인해 훈련을 참가하거나 인정을 받

기 위해 참가하는 등 훈련에 대한 동기가 선수 자발적이 

아닌 외부에 인한 동기수준이 높을수록 선수들은 도핑의 

욕구가 강해져 도핑 의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로부터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1][6][11]. 또한 선수들의 훈련

상황에서 인지하고 있는 동기수준이 도핑과 같은 다른 상

황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10] 선수들의 

도핑 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선수 스스로 자발적인 

훈련참가를 할 수 있도록 스포츠현장에서 다각적인 노력

이 필요하며 훈련 현장에서의 지나친 요구과 압박을 최소

화하여야 자율적인 훈련참여를 유도하는데 노력해야한다.

다음으로 도핑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도핑

에 대한 행동통제인식, 태도로 나타났다. 이는 도핑에 대

한 스스로 통제 가능하다는 믿음과 책임감이 높을수록 도

핑 의도는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선수들이 도핑방

지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과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게 작

용할 수 있으며 도핑을 방지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통제 

인식이 높을수록 도핑의도가 감소될 수 있다는 Han[6]의 

연구로부터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다. 이러한 행

동에 대한 통제인식은 계획행동이론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데,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도핑에 대한 태도와 

행동통제인식은 도핑에 대한 의도와 행동을 예측할 수 있

으며 선수 스스로 도핑 방지의 중요성을 인식할수록 도핑

행동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5-26]. 따

라서 선수들에게 도핑방지에 대한 선수 스스로의 긍정적 

믿음과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부각시켜야 하며 이는 다

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인식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핑교육 경험의 유·무는 도핑 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핑교육 경험의 경

우 세 번째 순서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이는 도핑방지, 반도핑 교육 경험이 있는 선수들은 도

핑 의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도핑 교

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도핑 교육은 실

제 도핑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에 교육기관 

및 각 시·도 연맹에서의 도핑방지 교육의 개선에 대한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7][27]. 또한 도핑교육 경험의 유·무

에 따라 도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Chun[28]의 연구

결과와 대한체육회의 의무교육이 아닌 별도로 시행하는 

도핑교육 경험은 도핑 의도를 감소시킨다는 Han[7]의 연

구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년 시행하는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과정에서 받는 도핑

방지 교육을 제외한 교육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러

한 결과는 나아가 도핑방지 교육프로그램에 다각적인 정

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운동경력은 도핑 의도에 가장 낮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 운동경력의 평균값

(M)은 2.34로 나타났으며 도핑 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운동경력은 ‘1=1~5년’, 

‘2=6~10년’ ‘3=10년 이상’으로 구성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 연속변수화 하여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운동 경력은 

도핑 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 후 운동경력의 세부

적인 단계에 따른 도핑 의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도핑 의도와

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향 후 도핑방

지 전략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V. Conclusions and Suggestion

최근 국내 엘리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환경

적 접근을 통한 도핑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6][8][10-11]][13]. 본 연구는 그동안 다양한 이론적 접

근을 통해 진행되어왔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국내 엘

리트 선수들의 도핑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

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운동경력 및 도핑

교육 경험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들과 통제적 동기, 도

핑방지에 대한 태도 및 행동통제인식 요인과 도핑 의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도핑을 예방하는데 있어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연구결과 운동경력, 도핑 교육 경험 유·무, 통제적 동

기, 도핑방지에 대한 태도 및 행동통제인식 요인 모두 도

핑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들을 각 순서대로 투입하여 유의한 

영향이 있는지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통제 동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도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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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행동통제인식, 도핑 교육 경험 유·무, 도핑에 대한 태

도, 운동경력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향 후 반도핑 전략에 대한 방안

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도핑방지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도

핑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지속되길 바라

며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

한 심리적·사회적 이론을 적용하여 도핑행동 및 도핑 의도

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요인과 더불어 단체, 개인, 대

인 종목별 도핑 의도의 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수

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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