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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develop physique and basic physical fitness evaluation 
criteria for middle school soccer players, providing a foundation for training and 
player development to be used by coaches in the field. METHODS The study 
involved 440 middle school soccer players (Grade 1=178, Grade 2=132, and Grade 
3=130). Measurements were conducted on seven physique and ten basic physical 
fitness factors. Measurement results were organized using Windows Excel 2021 
an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performed using Windows SPSS 26.0. Based on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easurement results, the Cajori 5-Grade evaluation 
method was applied to establish evaluation criteria for each grade and fitness 
component. RESULTS The study results provide evaluation criteria for middle school 
soccer players based on the measured data, considering grade, physique, and basic 
physical fitness. CONCLUSIONS The criteria establish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widely utilized by coaches in the field to set training goals for areas such as player 
selection, development, injury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서론서론

우리나라 축구는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뿐 아니라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2023 AFC U-17 아시안컵 준우
승, AFC U-17 아시안컵 2018 4강, 2023년 U-20 월드컵 4위, AFC 
U-20 아시안컵 4강 등 여러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거
두고 있다(KFA, 2023b).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연령 대표팀이 내고 
있는 우수한 성적은 축구의 특성에 맞추어 구분된 선수 발굴 및 육
성 체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축구는 꿈나무·청소년대표·국가대표 
후보·국가대표로 구분되는 다른 종목의 선수체계와 달리 연령대 별
로 U-14(15), U-17, U-20, U-23, A대표팀으로 나누어진 대표팀 
체계를 갖추고 있다(KFA, 2023a). 이러한 선수체계에 맞추어 선수
들이 참가하는 시합과 대회 역시, 초·중·고 리그(League) 뿐 아니라, 
K 리그 U-11~U-18 등 다양한 연령으로 나누어져 진행되어 학교

별 축구부 이외에 많은 유소년 축구 클럽이 전국에 운영 중에 있다(K 
League, 2023; KFA, 2023a, 2023c). 이렇게 세분화 된 축구의 선
수체계에서는 각각의 선수 연령별 특성과 종목 특성을 함께 고려한 
훈련의 계획과 실행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과학 기
반의 다양한 변인에 대한 측정과 평가, 그에 따른 단·장기간의 훈련
목표에 맞춘 대상자 개별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Arnason et al., 
2004; Boone et al., 2012; Rebelo et al., 2012). 하지만, 국가대
표를 제외한 선수들은 이러한 훈련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제한
점이 존재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총괄 지원사업으로 그
동안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스포츠과학 지
원 서비스를 지역에 있는 선수들에게까지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
터 지역스포츠과학센터를 신설하였다(KISS, 2023a). 도입 초기 서
울, 대전, 광주 스포츠과학센터를 시작으로 행정 지역별로 전국에 스
포츠과학센터를 개설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경상북도와 충청북
도가 신설됨에 따라 전국에 13개 지역스포츠과학센터가 운영되고 있
다. 지역스포츠과학센터에서는 해당 지역의 유망주 선수들에게 운
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운동역학 등을 토대로 정량적 자료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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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정과 평가과정을 통해 맞춤형 훈련프로그램 계획을 위한 다양
한 지원과 더불어 심리와 영양 상담 등의 밀착지원을 통해 지역의 학
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다(KISS, 2023a, 
2023b). 이에,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 가맹단체에 선수등록이 되어 
있는 각 지역의 엘리트 선수들은 누구나 무료 이용할 수 있으며, 획
일화된 측정과 평가가 아닌 종목과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여러 가지 
스포츠과학적 변인을 센터의 연구진과 상의하에 선정하여 상시·반복 
측정을 통해 현재 상황뿐 아니라 누적된 자료를 통한 변화 추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KISS, 2023b). 

이러한 스포츠과학 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대상자의 체력
측정을 기반으로 한 운동 처방으로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현재 체
력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Choi et al., 2015; 
Ko & Kim, 2004). 체력측정은 신체적 능력을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인체측정을 통한 대상자의 다양한 신체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이
는 단순히 대상자의 체력 수준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선수 선발 및 육
성,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개별 운동 처방의 빈도와 강도 
설정의 기준과 부상 예방과 재활의 기초자료 등 다양한 영역의 지표
로 활용할 수 있다(Arnason et al., 2004; Kim & Lee, 2017; Sporis 
et al., 2009). 특히, 유소년·청소년기의 운동선수의 체력은 단순히 경
기력과 관련된 개념을 넘어 성장기에 있는 대상자의 정기적인 체력측
정을 통해 적절한 발육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성
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크다
(Ahn & Kim, 2015; Choi et al., 2015; Kim et al., 2017; Park & 
Kang, 2023).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측정뿐 아니라 종목과 
대상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측정된 결과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항목과 정량적 기준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학생 선수 연령대에 적용할 수 있는 체력 평가 기준
은 1970년대 정부 주관으로 이루어진 ‘체력장’ 평가 기준과 체력장
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여 2012년부터 전국 학생들의 건강 체력 
평가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의 체력 등급, 국민 복지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되고 있는 ‘국민 체력 100’의 청소년 체력기준 등이 있다(National 
Fitness Award, 2023b;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Sport Science, 2011). 하지만, 이러한 평가 기준의 측정항목과 평
가 기준치는 운동선수로서 활동하지 않는 일반인을 대상의 측정자
료를 기반으로 개발된 기준치로 실제 엘리트 스포츠(Elite Sports)선
수로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 선수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
다. 이로 인해 스포츠과학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각 종목의 특성과 
대상자의 연령대를 고려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실제 측정자료를 기반으로 각 변인별로 나타나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간 추정(Interval 
Estimation)에 따른 Cajori 5단계 상대평가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Cajori 5단계 상대평가 방법은 측정 결과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
하여 간편하게 상대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때, 대
상자의 수준에 따른 분포를 ‘7%-24%-38%-24%-7%’로 구분하기 
때문에 ‘5%-20%-50%-20%-5%’로 구분하는 Brooks의 상대평가 
구분 기준보다 중앙에 집중되는 경향을 해소하여, 능력 수준에 따라 
보다 적절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에 Choi et al.(2015)은 육상, 체
조, 수영, 구기, 투기 종목 등 종목군에 따라 학생 선수의 자료를 수
집하여 Cajori 5단계 상대평가 방법을 이용한 구분을 통해 현장에
서 활용할 수 있는 중·고 학생 운동선수의 체력 평가 기준을 개발하

였다. 또한, Kim & Lee(2017)와 Kim et al.(2017)은 우리나라 고
등학교 야구선수를 대상으로 한 체격과 기초체력, 전문 체력 측정 결
과를 기반으로 Cajori 5단계 상대평가 방법을 이용해 상대 평가 기
준치를 설정하여 선수 선발과 육성의 기준을 현장에 제공하였다. 이
렇듯 다양한 연구에서 현장 자료를 기반으로 Cajori 5단계 상대평가 
방법을 이용한 기준치 설정을 통해 학생 선수에게 적용할 수 있는 평
가 기준을 개발하여 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2023년 현재 등록된 우리나라 학생 축구선수는 41,212명으로 이
중 초등학생이 10,059명으로 가장 많으나 이는 1~6학년이 합산
된 수로 실제로는 9,276명이 등록된 중학생 선수가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ports Support Portal, 
2023). 중학교 축구선수의 연령대는 본격적인 운동선수로서 생활 
및 U-14(15), U-17 등 다양한 대표팀으로서 활동을 시작하여 우수
한 선수로 성장을 준비하는 시기로 중학교 축구선수들에 대한 체계
적인 체격과 체력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체격 및 
기초체력 관련 측정과 평가 기준치가 마련되어 현장의 지도자가 활
용할 수 있어야 한다. 축구는 다양한 요인이 체력 복합적으로 작용하
게 되어 선수의 체격과 기초체력은 성인 선수뿐 아니라 유소년·청소
년 선수 모두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Arnason et 
al., 2004; Boone et al., 2012; Kim, 2022; Park & Kang, 2023; 
Paul & Nassis, 2015; Rebelo et al., 2012). 이에, 축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도자에게 현장에서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
는 측정항목과 방법이 권장되고 있으나(Adii et al., 2023; Topend 
Sports, 2023) 이에 대한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체격과 기
초체력 평가 기준은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종목의 특성이 반영된 체격과 체력에 대한 상대적 평가 결과는 훈
련 계획 및 설계, 훈련 효과 확인, 선수 능력 향상도 확인뿐 아니라 
선수 선발과 경기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Arnason et al., 2004; Boone et al., 2012; Kim, 
2022; Park & Kang, 2023).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중학교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한 평가 기준치 개발 
선행연구에서도 축구선수만을 위한 평가지표는 제시되지 않고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교 축구선수의 연령과 종목 특성을 고려한 
체격 및 기초체력에 대한 정량적 자료 기반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계획과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를 마련해 현장 지도자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경기도 지역의 남자 중학
교 축구선수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령에 따라 중학교 1~3
학년으로 구분하였으며 학년별 연구 참가자 수는 <Table 1>과 같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와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체력측정을 위해 모
든 측정 과정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스포츠과학센터에서 진
행하였다. 측정을 위해 방문한 연구대상에게 인솔 지도자의 입회하
에 연구진이 직접 연구 목적과 절차,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진행
하였으며 설명을 들은 학생 선수들의 자발적 동의하에 측정을 실시
하였다.

Y.-S. Jung, J. S. Suk and S.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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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축구 현장에서 권장되고 있는 체격 및 기초체력측
정 항목을 기반으로 성장기에 있는 선수들의 인체 계측 내용을 포함
할 수 있도록 측정항목을 구성하였다(Adii et al., 2023; Rebelo et 
al., 2012; Topend Sports, 2023). 이때,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체
육측정평가 전문가와 축구 지도자 간 논의를 통해 측정항목을 선정
하여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체격은 축구선수가 우수한 경기력
을 보이기 위한 신체적 조건뿐 아니라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발육과 성장, 영양 상태, 간접적인 근육의 발
달 정보를 제공하고자 측정항목을 구성하였다(Ahn & Kim, 2015; 
Norton & Olds, 1996; Paul & Nassis, 2015). 이에 중학교 축구선
수들의 ‘신장’, ‘체중’, ‘체지방률’과 더불어 상체와 하체에 대한 인체
측정학적 정보를 수집하여 지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지 길이’
와 ‘전완위 둘레’, ‘하지 길이’와 ‘대퇴위 둘레’로 선정하였다. 기초체
력의 측정항목은 축구의 경기력과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체력요
인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근력, 근·심폐지구력, 순발력, 민
첩성, 유연성을 측정 및 평가 기준설정 항목으로 선정하였다(Kim & 
Park, 2020; Sporis et al., 2009).중학교 축구선수의 체격 및 기초
체력 평가 기준 개발을 위해 선정된 측정항목은 <Table 2>와 같다. 

1. 체격

1) 신장
연구 대상자의 신장은 BSM 370 신장계(Inbody, Korea)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신장계의 0점을 확인한 뒤 대상자가 신장계에 올
라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때 신체 정렬을 통해 바른 자세로 측정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측정된 신장은 cm 단위로 소수점 한 
자리까지 기록하였다.

2) 체중 및 체지방률
체중 및 체지방률은 체성분 분석기 Inbody 770(Inbody, Korea)

을 이용하였다. 대상자가 맨발로 측정기기에 올라서 바닥 면 전극에 
양발의 위치를 맞춘 후 체중이 측정되면 생년월일, 성별, 신장을 입
력한 뒤 양손에 손잡이를 잡고 측정을 시작하였다. 측정이 진행되는 
동안 양팔은 겨드랑이 사이를 띄운 후 바른 자세로 정면을 볼 수 있
도록 하였다. 측정이 마친 대상자의 체중은 kg, 체지방률은 % 단위
로 소수점 한 자리까지 기록하였다.

3) 인체 계측
대상자의 인체 계측은 상지와 하지의 길이, 전완위, 대퇴위의 둘

레를 TK-11242 마틴식 인체계측기(Takei,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모든 인체 계측은 ‘국
제인체측정(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Kinanthropometry: ISAK) 2급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측정을 진
행하였다. 상지 길이는 직접법으로 간상계를 사용하여 견봉에서부
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직선 거리를 계측하였으며, 하지의 길이는 
바닥에서 대퇴골두(넙다리뼈 머리)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전완
위 둘레는 팔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오른쪽 전완부의 가장 두꺼운 
부위를 수평으로 측정하였으며, 대퇴위 둘레는 오른쪽 대퇴위에서 
가장 굵은 부위인 엉덩이 부분과 대퇴부위와의 경계 아래 부분을 찾
아 대퇴장축에 직각이 되도록 계측하였다. 모든 부위의 측정 단위는 
cm단위로 기록하되 소수점 한 자리에서 반올림 하였다. 

2. 기초체력

1) 근력
근력 측정을 위해 TKK-5401 악력계(Takei, Japan)와 TKK-

5402 배근력계(Takei, Japan)를 이용하였다. 악력은 대상자의 손에 
맞추어 악력계를 검지손가락 제 2관절 부위가 직각이 되도록 조정하
여 좌·우 번갈아 측정을 진행하였다. 배근력은 배근력계를 대상자가 
상체를 30° 정도 숙인 자세에서 손잡이를 잡은 뒤 무릎을 편 상태로 
잡아당겨 측정하였다. 두 가지 항목 모두 2회씩 측정하여 가장 높은 
값을 kg 단위로 소수점 한 자리까지 기록하였으며 악력은 좌·우 각
각의 악력과 양손의 평균 악력을 산출하였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Age Group N
Middle School Grade 1 178
Middle School Grade 2 132
Middle School Grade 3 130

Total 440

Table 2.   Middle school soccer player measure variable

Physique

Height(cm)
Weight(kg)

Body Fat(%)
Length of Arm(cm)
Length of Leg(cm)

Circumferences of Antebrachial(cm)
Circumferences of Thigh(cm)

Basic
Physical
Fitness

Muscle
Strength

Grip Strength
(kg)

Left
Right

Average
Back Muscle Strength(kg)

Muscle
Endurance

Push Up(RM)
Sit Up(RM)

Power
Long Jump(cm)

Sargent Jump(cm)
Agility Side Step(Counts)

Cardiovascular
Endurance Shuttle Run(Counts)

Flexibility
Body Back Bending(cm)
Trunk Flexion in Sitting 

Position(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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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지구력
근지구력은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팔굽혀펴기는 팔굽혀펴기 대에 대상자가 양팔을 어깨 넓이로 벌린 
뒤 팔과 무릎을 펴고 엎드린 상태에서 시작하여, 팔을 굽히고 아래로 
내려갔을 때 가슴과 봉 사이 거리가 10cm 이하, 팔꿈치 각도가 90°
로 이루어진 후 다시 시작 자세로 올라왔을 때를 1회로 인정하였다. 
윗몸일으키기는 대상자가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팔은 머리 뒤에 위
치하고, 양다리를 살짝 굽혀 고정 시킨 자세에서 시작하여 상체를 앞
으로 굽혀 팔꿈치가 무릎에 닿고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가는 것을 1
회로 인정하였다. 두 가지 모두 대상자가 1분 동안 실시하는 정확한 
동작의 횟수만을 기록하였다. 

3) 순발력
순발력은 ST-130(PasKorea, Co., Korea)로 제자리멀리뛰기와 

ST-150(PasKorea, Co., Korea)를 이용하여 서전트 점프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제자리멀리뛰기는 발구름선에 대상자의 양발 끝을 위
치한 상태에서 팔과 몸을 앞뒤로 흔들어 탄력을 받아 앞으로 뛰어 착
지하였을 때, 발구름선으로 부터 가장 가까운 지면에 닿은 신체 부위 
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서전트 점프는 대상자가 양발 바닥을 바
닥에 붙힌 상태에서 무릎을 굽혔다 펴며 수직으로 뛰어 오른 뒤 직
립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순발력 측정을 위한 두 항목 
모두 2회씩 실시하여 가장 높은 값을 cm 단위로 기록하였다.

4) 민첩성
민첩성은 사이드스텝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바닥에 가운데 기준

선에서 양쪽으로 동일하게 1.2m 거리의 보조선을 그은 뒤 대상자가 
20초 동안 좌·우로 움직인 횟수를 기록하였다. 이때, 진행 방향에 맞
추어 중앙선 및 좌·우의 선을 정확히 지나간 경우만을 인정하여 기록
하였다. 

5) 심폐지구력
심폐지구력 측정을 위해 RS-SR(Inbody, Korea)을 이용하여 

20m 셔틀런(Shuttle Run)을 실시하였다. 측정 공간 내에 20m 구간
을 설정하여 왕복오래달리기를 위한 출발과 도착 기준선을 표시한 
뒤 대상자가 출발선에 정렬한 상태에서 측정을 시작하였다. 페이서
(Pacer)의 출발 신호에 맞추어 출발한 대상자는 단계별로 변화되는 
속도에 맞추어 다음 신호가 울리기 전까지 반대편에 도착하여야 한
다. 이때, 신호음이 울리기 전까지 도착지점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포기하는 경우까지는 탈락으로 간주하여 탈락 
시점 까지의 20m 왕복 횟수를 기록하였다.

6) 유연성
유연성은 TKK-5111 좌전굴계(Takei, Japan)을 이용한 좌전굴 

및 FAS-W610 체후굴대(F.A.S Korea, Korea)에 TKK-5404 체후
굴 측정기(Takei, Japan)를 설치하여 체후굴을 측정하였다. 좌전굴
은 대상자가 발바닥을 측정기기에 완전히 붙인 뒤 무릎이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양다리를 모두 펴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양팔을 쭉 
뻗었을 때 손 끝으로 측정 판을 밀어낸 거리를 측정하였다. 체후굴은 
대상자가 엎드려 양팔은 뒷짐을 지고, 상체를 뒤로 젖히며 일어났을 
때 바닥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직선거리를 측정하였다. 좌전굴과 체
후굴 모두 2회 실시하여 보다 높게 나온 결과를 cm 단위로 소수점 

한 자리까지 기록하였다. 

자료처리 및 평가 기준치 설정

측정된 학년별 남자 중학생 축구선수의 체격 및 기초체력 측정 결과
는 Windows Excel 2021을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정리된 자료는 
결측치 및 오입력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 뒤 자료처리에 이용하였
다. 최종 확인된 측정 결과는 Windows SPSS 26.0을 이용하여 학
년, 측정항목별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이후, 기술통계 결과를 기
반으로 Cajori 5단계 상대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체격 및 기초체력 
평가 기준치 설정을 진행하였다. Cajori 5단계 상대평가 방법의 평
가 기준은 <Figure 1>, 세부 평가 기준 산출 방법은 <Table 3>과 같
다. Cajori 5단계 상대평가 방법을 통해 학년에 따른 체격 및 기초체
력의 항목별로 ‘상위 7% 이내’는 ‘매우 우수(Excellent)’, ‘상위 32% 
이내’는 ‘우수(Very Good)’, ‘상위 69% 이내’는 ‘좋음(Good)’, ‘상
위 93% 이내’는 ‘미흡(Poor)’, ‘상위 93% 이하’는 ‘매우 미흡(Very 
Poor)’의 5단계로 평가 기준치를 설정하였다. 

연구결과연구결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학교 축구선수들의 육성과 훈련목표 수립을 
위해 필요한 체격과 기초체력의 기준치를 설정하여 현장의 지도자
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
는 체력과 기초체력 요소에 대한 항목별 측정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설정된 학년별 평가 기준치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중학교 축구선수의 체격 및 기초체력 측정 결과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남자 중학교 축구선수의 체격(신장, 체중, 체지
방률, 상·하지길이, 전완위·대퇴위 둘레)와 기초체력(악력, 배근력, 

Fig. 1.   Percent of cajori 5 grade

Table 3.   Value of cajori 5 grade evaluation criteria

Excellent  ≥   
Very Good     ≥  

Good     ≥  
Poor     ≥  

Very Poor    

Y.-S. Jung, J. S. Suk and S.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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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hysique and basic physical fitness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by middle school grade 1st(N=178)

Min Max M SD

Physique

Height(cm) 133 180 163.15 9.24
Weight(kg) 25 82 52.76 10.89

Body Fat(%) 6 40 16.19 6.94
Length of Arm(cm) 51 99 65.82 6.91
Length of Leg(cm) 75 110 88.73 6.21

Circumferences of Antebrachial(cm) 18 27 23.10 2.34
Circumferences of Thigh(cm) 36 63 51.82 6.42

Basic
Physical
Fitness

Grip Strength(kg)
Left 12 43 24.06 6.42

Right 12 43 26.26 6.45
Average 11.5 43 25.02 6.32

Back Muscle Strength(kg) 32 117 69.14 17.67
Push Up(RM) 9 73 27.07 13.32
Sit Up(RM) 21 60 41.31 9.08

Long Jump(cm) 139 231 188.28 22.16
Sargent Jump(cm) 28 60 43.94 5.74
Side Step(Counts) 30 52 40.58 3.83

Shuttle Run(Counts) 20 115 73.01 18.71
Body Back Bending(cm) 22 63 45.45 7.74

Trunk Flexion in sitting position(cm) -11 25 7.65 7.52

Table 5.   Physique and basic physical fitness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by middle school grade 2nd(N=132)

Min Max M SD

Physique

Height(cm) 141 186 166.80 8.93
Weight(kg) 31 91 56.08 10.85

Body Fat(%) 4 29 13.57 5.10
Length of Arm(cm) 53 94 68.79 6.44
Length of Leg(cm) 76 104 91.26 6.12

Circumferences of Antebrachial(cm) 19 28 22.91 2.14
Circumferences of Thigh(cm) 40 62 49.92 4.31

Basic
Physical
Fitness

Grip Strength(kg)
Left 13 49 28.4 7.08

Right 15 50 30.6 7.62
Average 15 50 29.57 7.14

Back Muscle Strength(kg) 34 138 81.95 20.27
Push Up(RM) 5 85 30.34 12.92
Sit Up(RM) 14 62 46.81 7.06

Long Jump(cm) 157 239 197.53 18.09
Sargent Jump(cm) 32 61 48.27 5.27
Side Step(Counts) 33 50 43.09 3.3

Shuttle Run(Counts) 42 116 82.52 16.42
Body Back Bending(cm) 18 65 47.40 7.57

Trunk Flexion in sitting position(cm) -6 28 9.59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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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서전트 점프, 사이드 스
텝, 셔틀런, 체후굴, 좌전굴)의 결과는 학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
다. 중학교 축구선수의 학년별 체격 및 기초체력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4>~<Table 6>과 같다. 

중학교 축구선수 학년별 체격 및 기초체력 기준

기술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Cajori 5단계 상대평가 구간 추정 방법
(Interval Estimation)을 적용하여 평가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때, 
학년과 체격 및 기초체력의 항목별로 ‘평균 + 1.5σ 이상’은 ‘매우 우
수(Excellent)’, ‘평균 + 0.5σ ~ 평균 + 1.5σ’는 ‘우수(Very Good)’, 
‘평균 + 0.5σ ~ 평균 - 0.5σ’는 ‘좋음(Good)’, ‘평균 - 0.5σ ~ 평
균 - 1.5σ’는 ‘미흡(Poor)’, ‘평균 – 1.5σ 이하’는 ‘매우 미흡(Very 
Poor)’의 5단계로 평가 기준치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설정된 학
년별 체격 및 기초체력 평가 기준은 중학교 1학년 <Table 7>, 중학
교 2학년 <Table 8>, 중학교 3학년 <Table 9>에 각각 나누어 제시하
였다.

논의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중학교 축구선수의 체격 및 기초체력 기준치
를 설정하여, 현장의 지도자가 훈련과 육성을 위해 간편하고, 효율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검사 항목과 그에 대한 정량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축

구의 종목 특성에 맞추어 권장되고 있는 체력 및 기초체력 항목에 학
생들의 성장주기를 고려한 인체측정학적 변인을 추가하여 종합적인 
체격과 기초체력 측정항목을 구성하였다. 이후, 선정된 측정항목에 
대해 중학교 1~3학년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측정을 진행하였으며,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Cajori 5단계 상대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학년
과 체격, 기초체력 항목별 체력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축구 
및 각 학년별 대상자의 특성이 반영된 정량적 평가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다. 

운동선수를 위한 체격 및 체력에 대한 기준치 설정은 선수의 경
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과학의 기초자료료서 그 활용도와 가치
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종목과 대상
자의 특이성을 고려한 평가 지표 개발 연구 노력이 지속적으로 되
고 있다(Ko & Kim, 2004; Lee et al., 2020). 특히, 단순히 성인 선
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넘어 유소년·청소년 선수들의 발
육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올바른 선수로 육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Ahn & Kim, 2015; 
Choi et al., 2015; Kim & Lee, 2017; Kim et al., 2017; Paul & 
Nassis, 2015; Rebelo et al., 2012). 하지만 이러한 연구에서 제
공하는 운동선수를 위한 다양한 지표는 성인 선수에게 수집된 자료
기반으로 선수들의 성장 기준이 되는 프로파일을 제공(Ko & Kim, 
2004; Sporis et al., 2009)하거나 구기, 투기, 육상, 체조 등 종목 
군에 따라 학생 선수의 자료를 종합하여 제시(Choi et al., 2015)되
어 왔다. 또한, 대학입시와 프로선수로서 진출에 초점을 맞추어 성인 
선수로의 도입을 앞둔 고등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
어져 왔다(Kim & Lee, 2017; Kim et al., 2017). 이에 본 연구에서

Table 6.   Physique and basic physical fitness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by middle school grade 3rd(N=130)

Min Max M SD

Physique

Height(cm) 154 189 170.53 6.29
Weight(kg) 40 93 61.35 8.67

Body Fat(%) 6 26 14.23 3.86
Length of Arm(cm) 62 81 71.04 3.41
Length of Leg(cm) 88 106 95.65 4.05

Circumferences of Antebrachial(cm) 20 29 24.28 2.17
Circumferences of Thigh(cm) 44 64 52.76 4.42

Basic
Physical
Fitness

Grip Strength(kg)
Left 17 51 31.92 6.68

Right 20 59 34. 6.66
Average 19 55 32.91 6.39

Back Muscle Strength(kg) 54 139 93.41 17.91
Push Up(RM) 3 75 36.68 14.25
Sit Up(RM) 23 66 48.56 7.03

Long Jump(cm) 166 254 208.81 25.6
Sargent Jump(cm) 41 65 49.94 6.78
Side Step(Counts) 36 52 44.57 5.2

Shuttle Run(Counts) 51 109 85.15 16.69
Body Back Bending(cm) 28 72 50.19 8.25

Trunk Flexion in sitting position(cm) -7 31 12.41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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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Grade of physique and basic physical fitness for middle school grade 1st

Excellent Very Good Good Poor Very Poor

Physique

Height(cm) ≥ 177.0 176.9 ~ 167.8 167.7 ~ 158.5 158.4 ~ 149.3 149.3 >
Weight(kg) ≥ 69.1 69 ~ 58.2 58.1 ~ 47.3 47.2 ~ 36.4 36.4 >

Body Fat(%) 5.7 ≥ 5.8 ~ 12.6 12.7 ~ 19.6 19.7 ~ 26.6 > 26.6
Length of Arm(cm) ≥ 73.5 73.4 ~ 68.1 68 ~ 62.7 62.6 ~ 57.3 57.3 >
Length of Leg(cm) ≥ 98.0 97.9 ~ 91.8 91.7 ~ 85.6 85.5 ~ 79.4 79.4 >

Circumferences of Antebrachial(cm) ≥ 26.3 26.2 ~ 24.1 24 ~ 21.9 21.8 ~ 19.7 19.7 >
Circumferences of Thigh(cm) ≥ 61.5 61.4 ~ 55.0 54.9 ~ 48.6 48.5 ~ 42.2 42.2 >

Basic
Physical
Fitness

Grip Strength
(kg)

Left ≥ 33.7 33.6 ~ 27.3 27.2 ~ 20.9 20.8 ~ 14.4 14.4 >
Right ≥ 35.9 35.8 ~ 29.5 29.4 ~ 23 22.9 ~ 16.6 16.6 >

Average ≥ 34.5 34.4 ~ 28.2 28.1 ~ 21.9 21.8 ~ 15.5 15.5 >
Back Muscle Strength(kg) ≥ 95.6 95.5 ~ 78 77.9 ~ 60.3 60.2 ~ 42.6 42.6 >

Push Up(RM) ≥ 47 46 ~ 34 33 ~ 20 19 ~ 7 7 >
Sit Up(RM) ≥ 55 54 ~ 46 45 ~ 37 36 ~ 28 28 >

Long Jump(cm) ≥ 221.5 221.4 ~ 199.4 199.3 ~ 177.2 177.1 ~ 155 155. >
Sargent Jump(cm) ≥ 52.5 52.4 ~ 46.8 46.7 ~ 41.1 41.0 ~ 35.3 35.3 >
Side Step(Counts) ≥ 46 45 ~ 42 41 ~ 39 38 ~ 35 35 >

Shuttle Run(Counts) ≥ 101 100 ~ 82 81 ~ 64 63 ~ 45 45 >
Body Back Bending(cm) ≥ 57.1 57 ~ 49.3 49.2 ~ 41.6 41.5 ~ 33.8 33.8 >

Trunk Flexion in sitting position(cm) ≥ 18.9 18.8 ~ 11.4 11.3 ~ 3.9 3.9 ~ -3.6 -3.6 >

Table 8.   Grade of physique and basic physical fitness for middle school grade 2nd

Excellent Very Good Good Poor Very Poor

Physique

Height(cm) ≥ 180 179.9 ~ 171.3 171.2 ~ 162.3 162.2 ~ 153.4 153.4 >
Weight(kg) ≥ 72.4 72.3 ~ 61.5 61.4 ~ 50.6 50.5 ~ 39.8 39.8 >

Body Fat(%) 5.9 ≥ 5.8 ~ 10.9 11 ~ 16 16.1 ~ 21.2 > 21.2
Length of Arm(cm) ≥ 77.5 77.4 ~ 71.6 71.5 ~ 65.7 65.6 ~ 59.8 59.8 >
Length of Leg(cm) ≥ 100.4 100.3 ~ 94.3 94.2 ~ 88.2 88.1 ~ 82.1 82.1 >

Circumferences of Antebrachial(cm) ≥ 26.6 26.5 ~ 24.4 24.3 ~ 22.1 22 ~ 19.9 19.8 >
Circumferences of Thigh(cm) ≥ 56.4 56.3 ~ 52.1 52 ~ 47.8 47.7 ~ 43.5 43.5 >

Basic
Physical
Fitness

Grip Strength
(kg)

Left ≥ 39.0 38.9 ~ 31.9 31.8 ~ 24.9 24.8 ~ 17.8 17.8 >
Right ≥ 42.0 41.9 ~ 34.4 34.3 ~ 26.8 26.7 ~ 19.2 19.2 >

Average ≥ 40.3 40.2 ~ 33.1 33.0 ~ 26.0 25.9 ~ 18.9 18.9 >
Back Muscle Strength(kg) ≥ 112.3 112.2 ~ 92.1 92 ~ 71.8 71.7 ~ 51.5 51.5 >

Push Up(RM) ≥ 50 49 ~ 37 36 ~ 24 23 ~ 11.0 11.0 >
Sit Up(RM) ≥ 57 56 ~ 50 49 ~ 43 42 ~ 36 36 >

Long Jump(cm) ≥ 224.7 224.6 ~ 206.6 206.5 ~ 188.5 188.4 ~ 170.4 170.4 >
Sargent Jump(cm) ≥ 56.2 56.1 ~ 50.9 50.8 ~ 45.6 45.4 ~ 40.4 40.4 >
Side Step(Counts) ≥ 48 47 ~ 45 44 ~ 41 40 ~ 38 38 >

Shuttle Run(Counts) ≥ 107 106 ~ 91 90 ~ 74 73 ~ 58 58 >
Body Back Bending(cm) ≥ 58.8 58.7 ~ 51.2 51.1 ~ 43.6 43.4 ~ 36.1 36.1 >

Trunk Flexion in sitting position(cm) ≥ 18.6 18.5 ~ 12.6 12.4 ~ 6.6 6.4 ~ 0.6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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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체격 및 기초체력 결과를 바탕으로 
축구에 대한 특성과 연령대를 고려하여 보다 세분화 된 평가 기준치 
설정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설정된 항목별 평가 기준치의 경우 학년별로 중학
교 1~3학년의 순서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동일 항목의 평가 기준치
가 높게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장과 발
육의 단계에 따라 체격과 체력 발달의 특성이 평가 기준치에 잘 반영
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평가 기준치를 우리나라의 학
생 운동선수 체력 평가 기준치를 제안한 Choi et al.(2015)의 선행
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체격의 길이 요인인 신장과 그 외 기초체력
의 학년 및 항목별 평가 기준치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
었다. 하지만 둘레 요인인 대퇴위 둘레는 타 종목의 학생 선수들 보
다 본 연구의 중학교 축구선수들이 모두 높았으며, 심폐지구력 측정
항목인 셔틀런 평가 기준치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운동 종목 중 축구선수에게 요구되는 이상적인 체격과 체력의 
특성을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Ko & Kim(2004)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T 점수를 이용한 축구
선수의 체격 및 체력 프로파일(profile)을 살펴보면 동 연령대의 일
반인에 비해 신장은 크고 체지방률은 낮으며, 근력과 근·심폐지구
력, 순발력, 민첩성과 유연성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 본 결과를 통해 설정된 중학교 축구선수를 위한 항목별 
평가 기준치를 살펴보았을 때 학생 운동선수에게 높은 수준의 신체
의 체격과 체력적 능력이 요구되는 것은 유사하나 오랜 경기시간 동
안 지속적으로 달리고, 공을 차며 경기가 진행되는 축구의 경기 특성
에 맞춰 높은 수준의 하체의 발달 및 심폐지구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

에(Adii et al., 2023; Rebelo et al., 2012; Topend Sports, 2023) 
이에 대한 평가기준치가 높게 설정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체격과 기
초체력의 평가 기준치는 축구의 특성과 학생 선수의 성장단계별 특
성이 잘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축구 경기에서 선수는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공격을 위한 드리블
(Dribble), 패스(Pass), 슛(Shoot)뿐 아니라 수비를 위한 상대방 선
수와의 몸싸움, 공중 골의 방향 전환을 위한 헤딩(Heading)과 공중 
공 경합 등 다양한 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Boone et al., 2012; Kim, 2022; Kim & Park, 2020; Sporis et 
al., 2009). 이를 위해서 축구선수에게는 단순한 오랜 시간 달릴 수 
있는 유산소 운동능력뿐 아니라 공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
나는 경기 상황에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력요소들
의 종합적인 향상이 우수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
고 있다(Arnason et al., 2004; Boone et al., 2012; Kim, 2022; 
Park & Kang, 2023; Paul & Nassis, 2015). 또한, 선수 개인의 좋
은 신체적 조건은 신체적인 능력을 낼 수 요인이자 공격과 수비 상황
에서 상대방 선수와의 몸싸움, 공을 소유할 수 있는 범위 등 경기 중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요건이
다(Kim & Park, 2020; Sporis et al., 2009). 이러한 신체적 조건과 
기능적 능력은 단순히 선수 개인의 역할 수행 능력 뿐 아니라 전체적
인 경기 운영방식과 전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Kim & Park, 
2020; Rebelo et al., 2012).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체
격과 기초체력 평가 기준의 항목과 세부 기준치는 이러한 내용이 충
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현장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Table 9.   Grade of physique and basic physical fitness for middle school grade 3rd

Excellent Very Good Good Poor Very Poor

Physique

Height(cm) ≥ 180 179.9 ~ 173.7 173.6 ~ 167.4 167.3 ~ 161.1 161.1 >
Weight(kg) ≥ 74.3 74.2 ~ 65.7 65.6 ~ 57.0 56.9 ~ 48.3 48.3 >

Body Fat(%) 8.4 ≥ 8.3 ~ 12.2 12.3 ~ 16.1 16.2 ~ 20.0 > 20
Length of Arm(cm) ≥ 82.2 82.1 ~ 75.8 75.7 ~ 69.4 69.3 ~ 63 63 >
Length of Leg(cm) ≥ 101.7 101.6 ~ 97.7 97.6 ~ 93.6 93.5 ~ 89.6 89.6 >

Circumferences of Antebrachial(cm) ≥ 27.5 27.4 ~ 25.4 25.3 ~ 23.2 23.1 ~ 21.0 21 >
Circumferences of Thigh(cm) ≥ 59.4 59.3 ~ 55 54.9 ~ 50.6 50.5 ~ 46.1 46.1 >

Basic
Physical
Fitness

Grip Strength
(kg)

Left ≥ 41.9 41.8 ~ 35.3 35.2 ~ 28.6 28.5 ~ 21.9 21.9 >
Right ≥ 44.0 43.9 ~ 37.3 37.2 ~ 30.7 30.6 ~ 24 24 >

Average ≥ 42.5 42.4 ~ 36.1 36 ~ 29.7 29.6 ~ 23.3 23.3 >
Back Muscle Strength(kg) ≥ 120.3 120.2 ~ 102.4 102.3 ~ 84.5 84.4 ~ 66.5 66.5 >

Push Up(RM) ≥ 58 57 ~ 44 43 ~ 30 29 ~ 15 15 >
Sit Up(RM) ≥ 59 59 ~ 52 51 ~ 45 44 ~ 38 38 >

Long Jump(cm) ≥ 247.2 247.1 ~ 221.6 221.5 ~ 196 195.9 ~ 170.4 170.4 >
Sargent Jump(cm) ≥ 60.1 60 ~ 53.3 53.2 ~ 46.5 46.4 ~ 39.8 39.8 >
Side Step(Counts) ≥ 52 51 ~ 47 46 ~ 42 41 ~ 37 37 >

Shuttle Run(Counts) ≥ 110 109 ~ 94 93 ~ 77 76 ~ 60 60 >
Body Back Bending(cm) ≥ 62.6 62.5 ~ 54.3 54.2 ~ 46.1 46 ~ 37.8 37.8 >

Trunk Flexion in sitting position(cm) ≥ 23.6 23.5 ~ 16.2 16.1 ~ 8.7 8.6 ~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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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의 시간과 비용적 경제성을 고려하여 지도자가 간편하게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체격의 측정항목에 포함된 인체측정학적 정보는 신체 외형과 신
체 조성에 대한 정보를 통해 대상자의 다양한 신체적 요인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해 준다. 특히, 운동선수의 경우 해당 종목에서 좋은 경기
력을 선보일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
가 지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Rebelo et al., 
2012; Tunner et al., 2011). 이에 본 연구에서 선정한 체격 측정
항목의 경우 신장, 체중, 체지방률, 상지와 하지의 길이 및 전완위와 
대퇴위 둘레였다. 이는 운동선수를 평가 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
는 기초측정 항목과 더불어 성장기 선수들의 올바른 발육과 성장 여
부를 함께 지도자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자 하였다(Ahn & Kim, 2015; Paul & Nassis, 2015). 이러한 과정
에서, 축구 경기 중 필드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축구선수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피로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과도한 체중과 체지방(Ko & Kim, 2004; Topend Sports, 2023; 
Tunner et al., 2011)에 대한 축구선수 특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치
를 새롭게 설정하였다. 또한, 상지와 하지의 길이 및 둘레에 대한 인
체측정학적 항목의 경우 대상자의 발육과 성장과 영양 상태 뿐 아
니라 간접적인 근육의 발달 정보를 지도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
(Kim & Park, 2020; Norton & Olds, 1996). 이에 본 연구에서 설
정한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치는 현장 지도자가 중학교 축구선수의 
성장 및 근육의 발달 정도와 영양 상태를 확인하는 지표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정량적 기준치를 
제시하였다.

신체적 능력을 의미하는 체력요소는 근력과 근지구력, 심폐지
구력, 순발력, 민첩성, 균형감각, 반응시간, 협응력 등 여러 가지
가 존재하며, 일반인과 운동선수 모두 모든 체력요소에 대한 전반
적인 건강관리와 신체 기능을 위한 기본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National Fitness Award, 2023a). 운동선수의 경우 이에 대해 일
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수행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종목별 특성에 
따라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체력요인과 선수들의 체력 수준은 다
르게 나타나게 된다(Lee et al., 2020). 축구의 경우 경기력에 영향
을 미치는 경기력 요인 구조 중 여러 가지 체력요인이 제안되고 있
으며, 이에 대한 현장검사와 전문검사가 필요함이 보고 되고 있다
(Paul & Nassis, 2015).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측정항목과 운동생
리학, 체육측정평가적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측정항목과 방법
은 현장 지도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
는 측정 및 평가 기반의 훈련 체계 구축에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
다. 이에 간단 하지만 효과적으로 축구선수의 체력을 평가할 수 있도
록 근력 및 근지구력, 순발력, 공과 경기 상황에 대응하여 빠르게 신
체 방향을 바꾸기 위한 민첩성, 전체 경기 시간 중 경기의 흐름에 따
라 적절하게 달릴 수 있는 반복 달리기와 유산소 운동능력 등과 더불
어 선수의 공을 차는 기술, 이동성과 부상 예방을 위한 유연성에 대
한 현장검사가 권장되고 있다(Adii et al., 2023; Topend Sports, 
2023; Tunner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
로 우리나라 중학교 축구선수 연령 특성을 반영해 현장 지도자가 간
단한 검사 도구로 근력, 순발력, 근·심폐 지구력, 민첩성, 유연성을 
측정하고,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정항
목을 구성하고, 정량적 평가 기준치를 선정하였다. 

운동선수에게 있어 체격과 체력과 같은 정보는 모든 스포츠 종목

에서 우수한 선수를 선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스포츠 과
학 기반의 체계적인 훈련을 위한 강도와 시간을 설정의 기준으로 활
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상과 각 종목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화
된 선수 육성을 도모할 수 있다(Arnason et al., 2004; Choi et al., 
2015; Ko & Kim, 2004; Sporis et al., 2009). 이와 더불어, 성인 
선수가 아닌 연령대의 선수들의 신체정보는 ‘유아-청소년-성인기’
의 발육 발달과정에 적절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올바른 성장을 목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량적 자료
(Ahn & Kim, 2015)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여러 종목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운동선수의 종목과 연령대를 세
분화하여 실제 선수들의 측정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인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지도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
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스포츠 과학 연구 분야
의 노력의 일환으로 아직 명확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중
학교 축구선수의 체격과 기초체력 평가 기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축구라는 종목과 중학생이라는 연령대를 고려한 현장검사 
기반의 평가 기준치를 설정하는 기초연구로 종목과 대상자의 연령
대만을 구분하여 정리하여 축구에 존재하는 여러 포지션(Position)
별 체격과 기초체력 요인과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전문 체력 검사 요
인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축구에서 선수의 포지션은 각각의 역할과 
활동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신체적 능력이 다름이 보고 되고 있다
(Boone et al., 2012; Kim & Park, 2020; Rebelo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를 기반으로 포지션 별 체격과 기초체력, 전문 체력
요인 등 보다 폭넓은 자료 수집을 통해 축구선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인 남
자 중학생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모든 성별과 연령대 선
수에 대한 자료 수집과 평가 기준치 설정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장 자료 기반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
면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축구선수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과학
적이고 객관적인 선수 선발과 육성을 통한 우수한 선수자원 확보와 
그를 통한 경기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학교 축구선수의 체격 및 기초체력 평가를 위
해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과 종목 특성을 고려한 체격 및 기초체력
에 대한 정량적 자료 기반의 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과학
적인 훈련 계획과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해 현장 지도자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실시 되었다. 이를 위해 축구 특성을 고려한 체격 
및 기초체력 항목을 설정하여, 경기도 지역의 중학교 440명을 대상
으로 측정을 진행하였다.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Cajori 5단계 상
대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각 학년과 항목별로 구분된 평가 기준치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실제 활동 중인 중학교 축구선수의 자료
를 기반으로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정량적 체격 및 기초체력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축구와 중학교 학생의 학년별 
체격 및 체력특성이 반영된 평가 기준치를 설정할 수 있었다. 이에, 
현장의 축구 지도자들이 선수의 선발, 훈련 목표치 설정, 부상과 재
활 관리 등의 분야에서 대상자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지역의 중학교 남자 축구선수로 진행된 제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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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중학교 여자 선수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성별과 연령대 선수에 대한 자료 수집과 평가 기준치 설정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때, 선수의 포지션별 기준
치 설정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현장검사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항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기준치
만을 제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전문 체력 검사항목에 대
한 정량적 측정과 측정자료 기반의 평가 기준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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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축구선수의 체격 및 기초체력 평가 기준 개발 

: 경기도를 중심으로

주요어 
축구선수, 체격, 기초체력, 상대평가 기준

정연성1, 석진수2, 강성기3

1경기스포츠과학센터 센터장
2용인대학교 강사
3용인대학교 교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축구선수의 체력과 기초체력 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현장의 지도자에게 훈련과 선수 육
성의 기초차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방법] 연구대상자는 중학생 축구선수 총 440명(1학년 178명, 2학년 132명, 3학년 130명)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7
가지 체격, 10가지 기초체력 항목에 대한 측정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측정결과는 Windows Excel 2021을 이용해 정
리하고, Windows SPSS 26.0을 이용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이후, 측정결과의 기술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Cajori 
5단계 상대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학년과 체력요소별 평가 기준치를 설정하였다.
[결과] 연구결과를 통해 측정된 자료를 기반으로 중학교 축구선수에게 적절한 학년과 체격 및 기초체력 측정 항목별 평
가 기준치를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통해 축구와 중학교 학생의 학년별 체격 및 체력특성이 반영된 평가 기준치를 설정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지도자가 선수의 선발, 육성을 위한 훈련 목표치 설정과 부상 예방과 재활 효과 등의 분야에 다
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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