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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 Period-based Psychological Suppor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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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period-based psychological 
support model for athletes and to establish a system after deducing a psychological 
support model foreach time period. METHODS In this study, 5 psychological support 
practitioners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to explore requirements and 4 
athletes were selected for the field application of the psychological support model. The 
requirements for developing the psychological support model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by the psychological support practitioners. Literature review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develop the psychological support model. RESULTS The 
period-based psychological support model consists of orientation, problem exploration, 
problem clarification, intervention, effect evaluation, and termination. The period of 
psychological support for athletes was divided into the following: A single-session 
psychological support, brief psychological support, and seasonal psychological support. 
The system of period-based psychological support model for athletes is a flow chart 
that applies the period-based psychological support model from the initiation till the 
termination of psychological support. CONCLUSIONS The phase of the psychological 
support model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psychological support by establishing a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for athletes.

서론서론

선수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기술훈련, 스포츠심리상담, 멘탈
코칭 등의 심리지원은 스포츠와 스포츠심리학 결합의 시너지를 창
출하고 있다. 심리기술훈련(Fournier et al., 2005; Han, 2017; 
Kim, 2003; Sharp et al., 2013)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요인 조절에 방점을 둔 훈련 관점의 개입이었다. 스포츠심리상담
(Aherne et al., 2011; Kang, 2007; Park et al., 2003; Perna et 
al., 2003; Turner & Barker, 2014)은 상담체계를 스포츠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여 타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 멘탈코칭(Jeon 
& Yun, 2015; Yun, 2014, 2019)은 상담, 멘탈트레이닝, 멘토링의 
상보적 결합을 토대로 한 개인적 성장, 경기력 향상, 자아실현 지지
를 위한 심리지원 체계를 담고 있다.

운동선수 심리지원 논의는 심리기술훈련 프로그램 개발(Kang 
& Choe, 2003; Kim et al., 2001), 상담 이론 적용(Park & Kim, 

2009), 심리지원 적용 사례(Jung & Lee, 2013; Yun, 2012) 등을 주
제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심리지원 노력은 심리지원의 내용을 풍
부하게 하는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내용의 다양성 이면에는 다양한 
내용이 오히려 심리지원 내용의 선택을 어렵게 한다는 역설이 자리
한다. 따라서 심리지원의 효과 증진을 위하여 심리지원 내용 구조화
(Lee, 2001)가 선행되어야 한다. 심리지원 구조화는 상담 방법과 상
담자 역할을 규정하는(Chang, 2004) 동시에, 심리지원의 효과 예측 
지표(Kim et al., 2016; Park & Choi, 2013)로 활용될 수 있다. 따
라서 심리지원 과정의 절차적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심리지원 절차
를 정형화할 필요가 있다.

운동선수 심리지원 절차는 심리지원모형으로 구조화되는데, 심리
지원모형은 심리지원을 진행하는 개인의 누적 경험(Yun, 2014)을 구
조화하고, 구조화된 경험에 일반성을 도출하여 심리지원의 안정성을 
증진시킨다. 또한 심리지원모형은 상담 방법과 상담자 역할 가이드라
인(Egan, 2003)을 제공하는 동시에 심리지원 효과의 예측 지표이다
(Kim et al., 2016; Park & Choi, 2013). 실제로 영역 특수성을 반영
한 심리지원모형 구축(Moon et al., 2008; Park & Cheon, 2009)과 
같은 심리지원 체계 고도화는 심리지원모형 구축에 따른 심리지원 과
정 안정성을 기반으로 심리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임송이(2022)의 박사학위논문을 토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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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심리지원은 문제탐색 단계, 전략개입 단계, 종결 단계
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문제탐색 단계는 대상의 문제이해와 평가, 
목표수립 후 개입 시작까지(Cheon et al., 2009)의 지원 설계 과정
이다. 이어지는 전략개입 단계는 기법이나 방법, 지원원칙을 기반으
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다. 지원 대상은 이 과정을 통해 문제
에 대한 통찰을 얻고, 자신의 문제 원인 및 문제 간 연결성을 이해할 
수 있다(Elliott et al., 1994). 마지막 종결 단계는 심리지원에서 학
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현실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평가한다
(Cheon et al., 2009). 동시에 종결 후 심리지원에서 학습한 내용의 
활용 전략을 논의한다(Lee, 2005). 

심리지원모형은 심리지원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 내용과 상
담자 역할을 포함한다(Gysbers & Henderson, 2014; Lee, 2005; 
Nugroho et al., 2021; Park & Cheon, 2009; Vysochina, 2016). 
구체적으로 운동선수 심리지원은 심리지원 의뢰와 만남, 사전검사, 
상담, 문제발견, 대처방안, 훈련프로그램, 평가와 검사, 종료와 사례 
단계로 진행하거나(Huh & Park, 2010), 신청과 접수, 접수면접, 상
담, 종결 및 평가(Chung et al., 2009) 단계로 진행한다. 이처럼 심
리지원은 일반적으로 접수, 대상파악, 문제정의, 개입, 성과평가 등
의 절차로 구성된다. 이러한 심리지원 과정에 대한 관심은 심리지원 
체계 구축의 토대가 된다. 여기에 스포츠심리상담 기반의 절차로 접
수 및 신청, 팀 접촉, 안내, 평가, 심리기술훈련, 현장적용, 확인 및 
평가가 제시된다(Chang & Kim, 2002). 이처럼 선수 심리지원 과
정은 심리지원 절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한편, 스포츠는 4년 주기의 메가스포츠이벤트, 1년 단위의 시즌, 
단기간의 대회, 수시간 이내의 경기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각 양상의 특수성 이면에 모든 양상은 경쟁이나 규칙 등의 보편적 특
성인 일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스포츠 특성을 반영한 심리지원모
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심리학 현장지원의 생태적 타당성 
증진을 위한 논의로 단기, 단회기 등의 단기간 심리지원 활성화 필요
성이 제기(Castillo & Bird, 2021)되고 있다. 스포츠 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지원 기간의 유연성(Pitt et al., 2020; Yun, 2017)은 심
리지원 체계에 핵심 요소이다. 즉 운동선수 심리지원은 심리지원 참
여 경로, 즉각적 해결 가능성, 심리지원 목표, 심리지원 목적에 따른 
내용 구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심리지원은 심리지원 목적, 주호소문제,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회, 단기, 시즌, 장기 등으로 지원 기간이 구분된
다. 선수의 심리적 어려움 해결의 즉시성이 고려되는 단회기심리
지원(Moon et al., 2008; Perry et al., 2017; Pitt et al., 2015, 
2020; Yun, 2019), 심리전략 습득 중심의 단기심리지원(Arthur-
Cameselle & Giges, 2020; Giges & Petitpas, 2000; Jeon & 
Yun, 2015; Yun, 2017), 시즌 단위로 시즌 중심의 시즌 준비, 시
즌 기간, 시즌 정리로 구성된 시즌심리지원(Bertollo et al., 2009; 
Blumenstein & Lidor, 2007; Gould & Maynard, 2009) 등의 구
분은 심리지원의 체계를 고도화시켰다. 이러한 스포츠 특수성을 반
영한 기간별 심리지원 체계는 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의 타
당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모형개발 연구에서는 모형개발 과정의 이론적 프레임과 개발한 모
형의 검증이 중시된다. 모형검증 단계에서는 내부검증과 외부검증을 
동시에 고려(Richey, 2006)해야 한다. 내부검증은 모형의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외부검증은 모형의 현장적용 가능성에 대한 안면
타당도를 의미한다. 실제로 모형의 타당도 검증은 이론적 영역, 논리

적 영역, 실용적 영역으로 기준이 제시되기도 한다(Richey & Klein, 
2014). 구체적으로 모형 검증에는 이론적 근거 및 논리적 연결성, 모
형의 단계 및 내용 구성의 적절성, 역할 제시, 모형의 현장적용 및 일
반화 가능성을 고려해 모형 구조의 타당도를 검토하기도 한다.

스포츠에는 다양한 맥락이 존재한다. 선수의 일상이 훈련이나 경
기에 영향을 미치고, 경기나 훈련 경험이 일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
다. 또한 대회기간이나 경기 중 경험이 실시간으로 수행에 영향을 미
치고, 이 영향력이 수행 변화로 즉각 나타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기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즉각
적 영향은, 지속적인 일상이나 훈련의 결과인 경우도 있다. 이에 따
라 스포츠의 특수성을 모형의 개발과 검증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운동선수 대상의 심리지원 절차 표준화는 심리지
원 안정성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선수나 지도자를 대
상으로 한 심리지원 구성이나 심리지원 방법 유연성 증진 등의 논의
는 심리지원 체계 구축에 기여해왔다. 이러한 선수, 지도자 대상의 심
리지원 과정 논의는 심리지원 과정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심리
지원의 유형을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리지원 과정 유형화
는 심리지원 과정의 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의 특수성인 시즌 맥락을 반영한 기간 기반의 심리지
원모형(period based psychological support model for athletes; 
PSMA-P)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가 선수와 지도자 대
상의 심리지원 체계에 대한 이해 확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연구방법연구방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는 운동선수 심리지원전문가 5인과 성인 운동선수 4인이 
참여하였다. 심리지원전문가는 선수 심리지원 경력 10년 이상인 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Expert 5

PhD in sport psychology,
10+ years of field experience in psychological 
support, with 5+ KCI studies, provided opinions 
on the psychological support process

Case 4

A(f, 23, skating)
appeals to training stress,
judges the possibility of immediate resolution of 
the problem

B(m, 21, shooting)
appeals to excessive tension,
purpose to relieve tension in matches

C(f, 23, Athlete)
appeals to decreased concentration and low 
self-confidence, purpose to improve season 
performance

D(f, 23, Athlete)
appeals to injury anxiety and environmental stress, 
purpose to improve season performance

S. Im and Y.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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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심리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현재 스포츠심리학 연구 및 심
리지원을 진행하고 있고 운동선수 심리지원 관련 연구물이 5편 이상
인 대상이다. 운동선수 4인은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신청한 참여자
이다. 운동선수 심리지원전문가는 PSMA-P 요구 도출과 분석에 참
여하였으며, 성인 운동선수는 PSMA-P 적용 과정에 참여하였다. 연
구참여자의 구체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운동선수 PSMA-P 개발을 위하여 문헌연구와 심층면
담을 활용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이론 체계를 검토하고 심리지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심리지원 요구를 탐색하였다. 
심리지원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은 심리지원의 절차와 과정
의 핵심 작업, 유의사항, 모형개발 시 고려 사항 등 심리지원 과정의 
필요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심
층면담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 후 녹음하여 전사하였으며, 전사
한 내용은 모형개발에 반영하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심리지원모형 요구분석, PSMA-P 개발, PSMA-P 적용, 
체계 구축 단계로 진행하였다. 먼저 심리지원모형 요구분석 단계에
서는 심리지원모형개발을 주제로 한 문헌고찰을 진행하였다. 이어 
심리지원전문가에게 연구 목적, 심층면담 주제, 비밀보장, 연구철회 
가능 등을 설명 후 연구참여에 동의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을 진행해 심리지원모형 요구 탐색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심리
지원 진행 절차, 심리지원 과정 중요 사항, 심리지원모형개발 요구를 
중심으로 한 반구조화 면담으로 50~90분 동안 진행하였다. 수집된 
면담 자료는 글에 전사하였으며 반복 숙독해 내용과 의미를 탐색
한 후 모형개발에 반영하였다.

PSMA-P 개발 단계에서는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스포츠 현장과 
운동선수 심리지원의 특수성, 심리지원모형개발 요구를 반영하였
다. 모형 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스포츠심리학 교수 2인, 스포츠심리
학 박사 3인이 참여한 전문가회의를 진행해 이론적 영역, 논리적 영
역, 실용적 영역(Richey & Klein, 2014)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전
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모형의 신뢰도, 타당도, 실용도를 검토하였
다. 전문가회의 결과와 전문가회의 결과 검토를 통해 도출된 기준과 
스포츠현장의 특수성에 따라 심리지원 기간을 구분하여 기간 기반 
심리지원모형을 설정하였다. 설정한 기간 기반 심리지원모형의 적
정성 검증을 위하여 스포츠심리학 박사 3인과 연구진이 참여한 전문
가회의를 개최하였다.

PSMA-P 적용 단계에서는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기간 기반 심리지
원모형을 적용하였다. K대 기숙사에 심리지원 공고를 게시하여 신
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연구와 지원 취
지, 연구 윤리 등을 안내하여 최종적으로 동의한 선수를 대상으로 대
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심리지원 체계 구축 단계에서는 PSMA-P와 현장 적용 과정을 고
려하여 기간 기반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심리지
원모형 설계와 개발을 중심으로 단회, 단기, 시즌 심리지원을 검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이론적, 실용적, 논리적 
영역의 내용타당도 검증(Richey & Klein, 2014)으로 심리지원모형

을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문가회의 내용에 이론적 근거 및 논리
적 연결성이 충분하고 모형 단계 및 내용구성이 적절하며, 상담자 역
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일반화와 현장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
이 제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현장적용 가능
성을 검토하였다. 이상의 연구절차는 <Figure 1>과 같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을 통해 심리지원모형 요구를 분석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녹취록을 반복숙독하여 심층면담에
서의 심리지원 절차 및 내용, 심리지원모형개발에서의 요구 등을 확
인하였다. 확인한 심층면담 자료는 심리지원모형 검토 과정에서 선
행연구와 함께 모형개발에 반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심층면담 자료
의 적절성, 모형 단계 및 내용의 타당성은 스포츠심리학 교수, 박사, 
박사과정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통해 확보하였다.

결과 및 논의결과 및 논의

심리지원모형

1. 심리지원모형 검토
심리지원모형 검토를 위하여 상담분야와 스포츠심리학 현장지원

분야의 연구와 스포츠심리지원 전문가 요구를 검토한 심리지원모형 
구성요소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심리지원 단계를 주제로 한 연
구는 심리지원 초기, 중기, 종결 단계의 목표가 구분된다. 우선 지원 
초기는 개입 목표설정을 거치며 지원 중기는 대상과 협업을 통한 문
제 해결을 위한 개입, 그리고 지원 종결 단계는 심리지원 정리와 효
과평가로 심리지원 단계가 구성된다. 

상담과 스포츠심리학 심리지원 절차를 내용으로 한 연구는 
<Table 2>와 같이 신청-접수면접-진단-문제정의-목표수립-개입-
평가-종료-추수상담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심리지원 과정은 보편적
으로 일련의 절차에 따라 연속적으로 진행된다(Lee, 2003). 심리지
원 과정의 연속성으로 인해 단계 구분의 모호성이 지적되기도 하지
만,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심리지원 단계별 보편적 특징의 존재
는 단계 구분의 타당성(Lee, 2005)을 반영한다. 심리지원 절차는 절
차의 특성에 따라 오리엔테이션-탐색-문제명료화-전략개입-효과평
가-정리단계로 요약하였다.

심리지원모형 단계 구성

선행연구와 전문가 요구를 토대로 운동선수 대상의 심리지원모형 
개발을 위한 단계의 구성요소를 추출하였다. 운동선수 심리지원모
형은 오리엔테이션, 문제탐색, 문제명료화, 전략개입, 효과평가, 정
리 단계로 구성되며, 단계별 특징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Fig. 1. Study process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Support Model for Athletes b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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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sychological support phase studies and expert requirements

Categories Studies
Phase

Application Intake 
interview Diagnose Definition Goal 

setting Intervention Evaluation Termination Follow-up

Counseling 
psychology

Lee(2005) ◦ ◦ ◦ ◦ ◦ ◦

Cheon et al.(2009) ◦ ◦ ◦ ◦ ◦ ◦ ◦
Park & Park 

(2011) ◦ ◦ ◦ ◦ ◦ ◦

Park & Cheon 
(2009) ◦ ◦ ◦ ◦ ◦ ◦ ◦

Ryu & Cheon 
(2018) ◦ ◦ ◦ ◦

Moon et al.(2008) ◦ ◦ ◦ ◦ ◦ ◦ ◦

Kang(1999) ◦ ◦ ◦ ◦ ◦ ◦ ◦

Smith(2006) ◦ ◦ ◦ ◦ ◦ ◦
Nugroho et al. 

(2021) ◦ ◦ ◦ ◦ ◦ ◦ ◦

Gysbers & 
Henderson (2014) ◦ ◦ ◦ ◦ ◦

Sport 
psychology

Huh & Park 
(2010) ◦ ◦ ◦ ◦ ◦ ◦

Chung et al. 
(2009) ◦ ◦ ◦ ◦ ◦

Chang & Kim 
(2002) ◦ ◦ ◦ ◦ ◦ ◦

Shin et al.(2009) ◦ ◦ ◦ ◦

Lee & Lee(2020) ◦ ◦ ◦ ◦
Yang & Lim 

(2019) ◦ ◦ ◦ ◦

Blumenstein & 
Lidor(2008) ◦ ◦ ◦ ◦ ◦ ◦

Gutkind(2004) ◦ ◦ ◦ ◦ ◦

Vysochina(2016) ◦ ◦ ◦

Phase Synthesis Orientation Exploration Clarification Intervention Evaluation Termination

Expert 
requirements

Orientation.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beginning, is the demand search. It is important to find out what the 
performance problems are and why you want psychological support. In the first session, we explain the most important 
confidentiality, guide the counselor, and talk about the process of the consultation (P1).

Exploration. Understand the psychology and performance of players by searching for player psychological diagnosis 
results and articles or games. And meet players to explore (P2).
Problem clarification. Rapport occurs when a player decides that the counselor clearly understands his or her problem. 
A very strong rapport is built when the player decides that the counselor helps improve their performance. An alliance is 
formed (P2).
Intervention. If a player feels something, we ask for the player's consent and provide some solutions under agreement with 
the players. And I check and revise it in the next session The psychological support strategy is conducted in a different 
form every week (P4).
Effect evaluation. In the final stage, we conduct a test and ask about changes. And even if it doesn't directly lead to 
performance improvement, it can change performance (P3).
Termination. Summarize what you need to focus on when completing psychological support, and articulate what you need 
to do (P2).

S. Im and Y.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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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단계에서는 심리지원 목적과 진행과정을 설명하는
데 선수정보수집, 심리지원 구조화로 구성된다. 선수정보수집에는 
선수 성별, 종목, 경기력 수준, 심리지원 기대 등을, 심리지원 구조화
에서는 목적, 일정, 비용, 비밀보장, 윤리 등을 다룬다. 선수정보수집
에는 선수의 심리적 어려움 파악과 심리진단, 구체적 문제탐색에 필
요한 질문이나 정보 등을 수집한다(Taylor & Schneider, 1992). 오
리엔테이션은 심리지원 정보를 제공하여 선수의 심리지원 책임감을 
높이고(Cheon et al., 2009), 심리지원에 긍정적 기대를 형성해 성
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Park & Choi, 2013). 

문제탐색 단계에서는 선수의 문제를 탐색하는데 호소문제탐색, 성
장배경탐색, 심리진단으로 구성된다. 호소문제탐색은 선수가 호소
하는 문제를 탐색하고, 성장배경탐색은 선수의 배경, 상황을 포함한
다. 문제탐색에는 현장관찰, 주요타자 면담 등을 활용한다. 주호소
문제와 관련한 선수의 종합적 이해는 심리지원 성과에 기여하는 주
요 요인이다(Kim et al., 2009; Park & Choi, 2013). 따라서 선수
에 대한 종합적 이해는 상담 방향과 목표 구성에 도움이 되며, 선수
의 문제 완화 전략 수립의 토대가 된다.

문제명료화 단계에서는 선수의 문제를 정의하는데 심리지원 방향 
설정, 신뢰관계 형성으로 구성된다. 심리지원 방향 설정은 심리지원 
과정을 구체적으로 조직화(Eells, 1997; Persons, 1989)하는 과정
으로 심리지원의 방향과 전략, 기법을 설정하며 문제에 대한 가설을 
세운다(Lee, 2001). 이 과정에서 수집한 선수의 종목, 주호소문제, 
경기력 수준, 기대사항 등을 반영하여 선수의 문제를 정의한다. 신뢰
관계 형성은 단순히 인간적 친밀함이 아닌 작업동맹(Lee & Keum, 
2019) 관점의 신뢰관계를 의미한다. 심리지원에서 상담자는 선수에
게 개방적이고, 정직하고, 존중하고 친근한 행동을 하며 전문적 경계
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Sharp & Hodge, 2014).

전략개입 단계에서는 선수의 문제 해결 전략이 개입되는데 경기
력 변화 전략, 행동 변화 전략, 호소문제 완화 전략으로 구성된다. 경
기력 변화 전략은 선수의 플레이 패턴 변화를, 행동 변화 전략은 훈
련 및 일상에서의 행동 변화를, 호소문제 완화 전략에서는 선수의 인
지, 정서,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선수는 자신의 심리
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문제에 대한 통찰을 토대로 변화를 도모한
다(Cheon et al., 2009).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심리기술훈련(Han, 
2017), 상담(Park et al., 2003), 멘탈코칭(Yun, 2014)에 기반하여 
구성할 수 있다.

효과평가 단계에서는 심리지원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경기력 변화, 
행동 변화, 호소문제 완화로 구성된다. 경기력 변화는 기록이나 순위는 
물론 플레이 패턴 변화를, 행동 변화는 훈련 및 일상의 행동 변화를, 호
소문제 완화는 선수 호소문제의 주관적 완화 정도를 포함한다. 심리지
원 과정에서의 효과평가는 심리지원의 목적과 부합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로 진행할 수 있다(Jeon, 2019; Kim et al., 2020; Lim, 2013).

정리 단계에서는 심리지원 과정을 종결하는데 심리지원 정리, 변
화 계획 수립, 추수상담 안내로 구성된다. 심리지원 정리는 해결 및 
미결사항 논의, 변화 계획 수립은 심리지원 내용의 향후 훈련 및 경
기 적용 계획, 추수상담 안내는 심리지원 종결 후 선수 변화 점검 및 
심리지원 재진행 가능성을 포함한다. 정리 단계에서 상담자는 선수
와 함께 심리지원 종결에 대해 사전에 의논해야 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Lee, 2005). 정리 단계는 심리지원
에서 성취한 내용을 유지하며 심리지원에서 얻은 통찰을 일상생활
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Cheon et al., 2009).

심리지원모형 개발에서 심리지원단계의 구성 요소와 더불어 스
포츠의 특수성 반영을 위하여 시즌이나 팀운영 구조 등을 반영하였
다. 스포츠 팀은 시즌을 기반으로 순환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심리
지원 체계 역시 시간이나 기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팀을 대상으
로 한 기간 기반의 심리지원은 단회기(Pitt et al., 2015, 2020),단기
(Arthur-Cameselle & Giges, 2020), 장기(Bertollo et al., 2009)
에 응급상황(Yun, 2019)을 반영한 제안(Yun, 2017)과 스포츠 특수
성을 감안하여 단회기, 단기, 시즌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상을 반영
하여 심리지원 기간을 단회, 단기, 시즌으로 설정한 기간 기반 운동
선수 대상 심리지원 모형은 <Figure 2>와 같다.

기간 기반 심리지원모형(PSMA-P)

선행연구와 전문가회의를 토대로 단회심리지원, 단기심리지원, 시
즌심리지원과 적용 심리지원모형의 적정성을 선수를 대상으로 적용
해 검토하였다. 

1. 단회심리지원모형
단회심리지원은 심리지원 과정에서 짧은 기간 내에 심리지원 효

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심리지원(Castillo & Bird, 2021; Pitt et al., 
2015)이다. 단회심리지원은 기존 심리지원 내용을 간소화(Slive et 
al., 2008)하여 진행하며 즉각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이 개입되는 장
점(Miller, 2008)을 토대로 심리적 어려움 완화에 효과적이다(Perry 
et al., 2017; Pitt et al., 2020). 이에 따라 단회심리지원에서는 시
간적 제한, 단회심리지원 목적 및 목표 등을 반영하여 각 단계에서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단회심리지원은 선수의 심리적 어려움을 단회로 다루어도 충분하
다고 판단하거나 심리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진행한다. 이를 위하여 단회심리지원 가능 여부 판단 과정이 요
구된다. 단회심리지원 가능 여부는 선수의 문제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고, 스스로에 대한 높은 통찰력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
서 접수면접에서 선수가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야
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한 회기에서 다룰 수 있다고 판
단될 경우 단회심리지원을 적용할 수 있다.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단회심리지원모형의 적정성은 선수 A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연구자와 접수면접에서 스피드스케이팅선수 A
는 지도자와 갈등, COVID-19로 인한 훈련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즉각적인 개입으로 선수 A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어 <Figure 3>과 같이 단회심리지원을 진행하였다.

이상의 단회심리지원 효과를 선수 A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훈련 통제감이 향상되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훈련에 다시 집

Fig. 2. Psychological suppor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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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과 문제가 별거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
요(선수 A).

이처럼 선수 대상의 단회심리지원은 선수의 심리적 어려움의 즉각
적 해결 모형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단기심리지원모형
단기심리지원은 대회에 대비한 심리지원이다. 단기심리지원은 단

기간에 선수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며 선수의 주호소문제를 파악
하고 핵심 원인을 탐색한 후 변화 전략을 수립한다. 단기심리지원은 
선수의 심리적 어려움 완화를 위한 단기적 개입을 진행하며 심리 전
략 학습을 도모한다(Giges & Petitpas, 2000; Jeon & Yun, 2015; 
Yun, 2017). 이에 따라 구체적인 목표를 기반으로 선수의 행동 변
화를 도모하는 단기심리지원에서는 선수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
는 협력관계가 요구된다(Falkenström et al., 2014; Pearson & 
Bulsara, 2016).

단기심리지원은 선수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적절
한 개입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간의 심리적 어려움 완화 및 행동 변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단기심리지원은 2회기 이상의 심리지원으로 
훈련과 시합에서의 심리전략을 구축하여 선수의 심리적 어려움 완
화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단기심리지원모형의 적정성은 선수 B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연구자와 접수면접에서 사격선수 B는 과도한 긴
장으로 인한 경기력 저하를 호소하였다. 자신만의 긴장 완화 전략 구
축이 적용될 필요에 따라 <Figure 4>와 같이 단기심리지원을 진행하
였다. 단기심리지원은 총 5회기로 진행하였으며 오리엔테이션과 문
제탐색은 1회기, 문제명료화 2회기, 전략개입은 2~4회기, 효과평가
와 정리는 5회기에 진행하였다.

이상의 단기심리지원 효과를 선수 B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시합에서 나의 상황을 인지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게 되었
어요. 그리고 긴장 상황에서의 집중 전략을 알게 되어 멘탈이 더욱 강화

된 것 같아요(선수 B).

이처럼 선수 대상의 단기심리지원은 경기 전 심리전략 구축 모형
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시즌심리지원모형 
시즌심리지원은 1년에서 4년 단위의 심리지원으로 시즌 준비, 시

즌, 시즌 정리로 구성된다. 시즌 준비 단계에서는 심리지원 목표
를 수립하고 목표달성에 요구되는 심리 전략을 수립(Blumenstein 
& Lidor, 2007; Gould & Maynard, 2009)한다. 시즌 단계는 시
즌 준비단계에서 학습한 전략을 시합에 적용하여 경기력 향상을 도
모(Blumenstein & Lidor, 2008)한다. 시즌 정리 단계는 해당 시즌
을 마무리해 종료 후 다음 시즌 준비를 진행(Bertollo et al., 2009)
한다. 이처럼 시즌심리지원은 1년에서 4년 단위의 시즌 전반을 고려
(Blumenstein & Lidor, 2007)한다.

시즌심리지원은 시즌을 기준으로 시즌 준비, 시즌, 시즌 정리 기간
을 포함하여 선수의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한
다. 시즌심리지원은 선수의 심리적 항상성 유지를 목표로 하여 시즌 
전반에서의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시즌심리지원은 선수의 심리 상태와 시합 
일정 등을 고려하여 단회심리지원과 단기심리지원이 개입될 수 있다.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시즌심리지원모형의 적정성은 선수 C와 
D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연구자와 접수면접에서 육상선수 C는 과도
한 긴장과 집중력 저하로 인한 경기력 저하와 진로 불안을, 육상선수 
D는 부상불안, 훈련 스트레스, 진로 불안을 호소하였다. 한 시즌 동
안의 심리적 항상성 유지 전략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Fig 5>와 같
이 시즌심리지원을 진행하였다. 시즌심리지원 현장적용은 13회기로 
진행하였으며, 오리엔테이션은 접수면접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문
제탐색은 1회기, 문제명료화는 2회기, 전략개입은 3~12회기, 효과
평가 및 정리단계는 13회기에서 진행하였다.

이상의 시즌심리지원 효과를 선수 C와 D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Fig. 3. Case of single session model 

Fig. 4. Case of brief model 

S. Im and Y.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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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서 긴장을 덜 하고 시합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적도 잘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합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많이 없어졌어요(선수 C).

부상으로 인한 진로 고민과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
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심리지원 동안 시합에서 최고의 결과를 이끌
어 낼 수 있는 심리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선수 D).

이처럼 선수 대상의 시즌심리지원은 시즌에서의 심리적 항상성 유
지 모형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PSMA-P 체계
운동선수 심리지원모형은 선수의 상담 경위, 주호소문제, 일정 등

을 고려하여 적용된다. 운동선수 심리지원은 심리지원 신청 후 접수
면접을 진행하여 선수의 종목, 성별, 주호소문제, 경기력 수준, 기대
사항 등을 탐색하여 목적에 맞는 심리지원모형을 적용한다. 단회심
리지원모형은 접수면접에서 탐색한 선수의 심리적 어려움이 즉각적
으로 해결 가능할 경우 적용될 수 있다. 단회심리지원모형의 각 단계
에서는 선수의 호소문제 완화 위주로 단계를 진행하며 선수의 즉각
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작은 변화를 목표로 한다. 선수의 주호소문제
가 완화되고 목표한 변화 전략을 수용하였을 경우 단회심리지원을 
종결한다.

단기심리지원모형은 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시합의 심리적 준비를 
희망할 경우나, 선수 심리적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 적용될 수 있다. 단기심리지원모형은 선수의 주호소문제와 주
호소문제의 원인을 탐색해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의 원인을 교정하
여 문제해결 전략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단기심리지원에서 학습한 
내용은 훈련에 반복적용하여 자신의 전략을 구축하고 시합에 적용
하여 효과를 검증한 후 심리지원을 종결한다.

시즌심리지원은 선수가 다음 시즌이나 메가스포츠이벤트 준비를 
위한 장기 심리지원을 희망할 경우 적용하며, 시즌 전 시즌의 심리
적 준비, 시즌 중 심리 전략 적용, 시즌 종료 후 정리 과정으로 구성
된다. 시즌심리지원은 메가스포츠이벤트에 적용할 심리전략을 시
즌 준비단계에서 구축하고 메가스포츠이벤트 기간 중 구축한 전략Fig. 5. Case of season model 

Fig. 6. System of period based psychological support model for athletes (PS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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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고 메가스포츠이벤트 기간 종료 후 시즌을 마무리하며 종
결된다. 시즌심리지원모형에서는 상황에 따라 단회심리지원, 단
기심리지원이 적용될 수 있다. 이상의 운동선수 심리지원 체계는 
<Figure 6>과 같이 정리된다.

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기간 기반 운동선수 심리지원모형을 개발해 적용하고, 
이를 토대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통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심리학과 상담심리학에서의 이론적 근거와 전문가 요
구를 토대로 심리지원모형을 개발하였다. 운동선수 심리지원모형은 
오리엔테이션, 문제탐색, 문제명료화, 전략개입, 효과평가, 정리의 6
단계로 구성된다. 오리엔테이션 단계는 심리지원 안내와 신상정보 
수집, 문제탐색 단계는 선수 문제 정보 수집, 문제명료화 단계는 선
수 문제 정의, 전략개입 단계는 문제 해결 전략 적용, 효과평가 단계
는 심리지원 성과 평가, 정리 단계는 심리지원 마무리와 종결을 진행
한다. 운동선수 심리지원 기간은 단회, 단기, 시즌으로 구분한다.

둘째, PSMA-P는 현장적용을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운동선
수를 대상으로 단회심리지원모형, 단기심리지원모형, 시즌심리지원
모형을 적용하였다. 단회심리지원은 일회성심리지원으로 선수의 즉
각적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단기심리지원은 시합을 중심으로 선
수의 경기력향상과 호소문제 완화에 초점을 두며, 시즌심리지원은 
메가스포츠이벤트의 준비, 진행, 정리과정을 포함하며 시즌에서의 
심리적 항상성 유지에 초점을 두어 적용하였다. 단회, 단기, 시즌심
리지원은 선수의 배경탐색 후 모형을 적용하고 효과를 확인하며 검
증하였다.

셋째, PSMA-P는 심리지원 신청부터 종결까지의 순서도로 체계를 
구축하였다. PSMA-P 체계는 심리지원 신청 후 접수면접을 통해 심
리지원 목적을 탐색하고 각 목적에 부합하는 심리지원모형을 적용
한다. 즉각적 해결가능성에는 단회심리지원모형을, 대회의 심리적
준비에는 단기심리지원을, 시즌의 심리적항상성 유지에는 시즌심리
지원모형을 적용하고 심리지원 진행과정에 따라 종결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후속연구와 현장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PSMA-P의 생태적타당성 증진이 지속적으로 시도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PSMA-P는 연구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고 현장적용을 통해 안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타당성 확보와 더불어 스포츠심리학에서의 운
동선수 심리지원모형의 완성도와 다양한 사례 적용에 대한 생태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심리지원모형 현장적용 과정에서 모형 검
증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검증과정을 반영한 모형 발달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심리지원 체계 논의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심리지원 체계는 
심리지원 신청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스포츠 현장의 특수성을 반
영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심
리지원 기간을 단회, 단기, 시즌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모형을 구
축하였다. 이에 나아가 향후 심리지원 논의에서는 스포츠 현장 특수
성을 토대로 심리지원의 기간, 유형 등을 세분화하여 심리지원 체계
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심리지원 체계의 확장은 심리지원 각
각의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심리

지원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심리지원모형의 평가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기간별 심리지원 모형의 평가를 심리지원 적용 대상자에게 수
집한 정성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정량
적, 정성적 데이터를 토대로 심리지원모형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개
발한 평가 지표를 토대로 심리지원 단계 및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
여 심리지원 진행상황의 적절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심리
지원모형 평가 지표 개발은 모형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증진시켜 심
리지원 전문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심리지원 회기 및 
과정 평가 지표 개발은 심리지원 과정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
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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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기반 운동선수 심리지원모형(PSMA-P) 개발

주요어 
심리지원, 심리지원모형, 상담, 심리기술훈련, 멘탈코칭

[목적] 본 연구는 운동선수 심리지원모형을 개발하고 기간 기반 심리지원모형을 도출한 후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할 목
적으로 진행하였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심리지원 요구 분석에 심리지원전문가 5인, 심리지원모형 현장적용에 운동선수 4인이 참여하였
다. 문헌연구를 통해 심리지원모형개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심리지원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해 
심리지원모형개발 요구를 수집하고, 문헌연구와 심층면담으로 수집된 자료를 심리지원모형개발에 활용하였다. 개발한 
심리지원모형은 전문가회의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현장적용을 통해 안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기간 기반 심리지원모
형을 개발하고, 현장적용 결과를 토대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결과] 운동선수 심리지원모형은 오리엔테이션, 문제탐색, 문제명료화, 전략개입, 효과평가, 정리로 구성되며 기간별 운
동선수 심리지원은 단회심리지원, 단기심리지원, 시즌심리지원으로 구분된다. 단회심리지원모형은 선수의 심리적 어려
움을 즉각적으로 해결 가능할 경우 적용하고, 단기심리지원모형은 선수의 시합 전 심리전략 구축 시 적용하며, 시즌심리
지원은 1년에서 4년단위의 시즌 심리적항상성 유지가 요구되는 경우 적용한다. 기간 기반 심리지원 체계는 심리지원 신
청부터 종결까지의 심리지원모형 적용 순서도이며, 각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심리지원을 진행할 수 있다.
[결론] 심리지원모형 단계는 운동선수 대상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심리지원의 효과성 증진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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