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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hich is follow up study of Lee and Kim(2015b)'s was to analyse error

sources and estimation of reliability in peer review of forced connection method-sportscasting by

applying generalizability theory. Generalizability theory quantify error sources of the data measured

under certain specific situation set by the researchers. It is an analysis method that the relative

influences of each error sources taking from score is determined(G-study), and the effective

measurement condition future applicable is provided(D-study). Participants were 10th high school

students(N=216). Data were collected from student's peer review results and analyzed using univariate

and multivariate generalizability theory. Results showed that error source for video have a more

significant impact than other error sources. But the result by analyzing the gender difference was that

error source for the interaction of video and participants have a more significant impact than other error

source in the case of girls. Peer review used in this study showed high generalizability coefficient and

even when reducing the number of video or participants it can maintain the adequate reliability. But

generalizability coefficient of boys was higher than girls and specific measurement conditions leading to

enhanced reliability were different when analyzing by gender difference. Also, method of analysis which

cannot reflect measurement conditions properly estimates the reliability excessive. Discussions were

provided in term of the relative influences of each error sources, the effective measurement condition

maintaining the Generalizability coefficient of a certain level, and the comparison the Generalizability

coefficient with the way of estimation traditional reliability applying univariate and multivariate

Generalizability theory taking from score in peer review of forced connection method-sportscasting.

Key Words: Peer Review, Reliability, Generalizability Theory, Forced Connection Method-Sportscasting

서 론1)

동료평가 방법은 각 집단에서 집단 구성원 간에 서로

평가하는 방법이다(Korean Society for Educational

Evaluation, 2004). 동료평가는 국가교육과정에서 평

가 주체의 다양화 측면에서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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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자신에게 교수학습과정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반

성적 사고를 촉진하는 장점이 있으며, 체육교사는 학생

들이 상호 평가한 동료 평가의 자료를 추후에 있을 체육

수업의 유익한 환류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2008).

동료평가는 초·중·고등교육의 다양한 급에서 이론과

현장 적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

구들은 동료평가의 이론 및 적용 가능성 탐색연구(Cho,

2000, 2004; Oh et al., 2006; Shin & Hong, 2013)

을 비롯하여, 초등학생 대상(Kim & Choi, 2006;

체육과학연구, 2016, 제27권, 제2호, 34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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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Jo, 2006), 중등학생 대상(Bai et al., 2011;

Hong & Lee, 2007; Lee et al., 2015; Oh et al.,

2001; Yim, 2013)과 대학생 대상(Ahn, 2008; Cho

et al., 2010; Kim, 2005; Kim, 2014; Kim &

Kang, 2013)으로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어 왔으며, 교

원들의 수업전문성 향상(Min & Yun, 2012; Hong,

2010)을 위해서도 동료평가는 활용되고 있다. 동료평

가는 선진 국가들에서도 학교 교육 질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입(Kim, 2014)되고 있으며, 좀 더 규모

가 크게는 OECD에서 국가들 간에 국제개발 협력사업

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국가 간 동료평가가 활용되고

있다(Youn & Kim, 2015). 선행연구들이 주목하고

있는 동료평가는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유도하는 학생중

심적인 교수학습 및 평가활동이면서(Lee et al.,

2015),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학습태도 및 동기 등의

정의적 영역(Kim, 2005)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장점(Kim & Jo, 2006)이 있으

며, 교원들에게는 수업전문성 향상에 효과적이다. 그렇

지만, 동료평가의 측정학적인 측면인 신뢰도 및 변별력

에 대한 평가는 좋지 못하다. 왜냐하면 다양한 변인 즉,

경험부족(Oh et al., 2006), 친소관계(Bai et al.,

2011), 관대화 경향(Lee, 2008), 성별(Hong & Lee,

2007; Oh et al., 2001)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

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인데, 결국 동료평가 시 나타나

는 관찰자 효과가 평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따

라서 학교 현장에서 동료평가의 활용도는 낮은 상황이다

(Bai et al., 2011).

동료평가는 체육교과 수업방법의 하나인 스포츠모의

중계방법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스포츠모의중계방법은

이해-수행-감상의 교수학습단계에 따라 해당 스포츠종

목의 이해와 수행단계릐 교수학습이 전개된 후 감상단계

에서 실제 경기 동영상을 분석하여 대본을 작성하고, 실

제 경기 동영상에 맞게 모의로 중계를 해 보는 체육수업

및 수행평가 방법이다. 지금까지 스포츠모의중계방법관

련 선행연구들은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함양하는 수업방

법으로서의 스포츠모의중계수업 정체성과 관련한 이론

적인 탐색연구(Lee & Lee, 2015b)와 비구조적 문제

해결학습 측면에서 스포츠모의중계방법 평가도구 개발

연구(Lee & Kim, 2015a)가 있었으며, 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수업에 적용된 연구들로 배구 스포츠모의

중계수업(Lee, 2015; Lee et al., 2011), 리듬체조

스포츠모의중계수업(Cha et al., 2014), 양궁 강제결

합형-스포츠모의중계수업(Lee & Lee, 2015a), 컬링

강제결합-스포츠모의중계수업(Lee & Kim, 2015b)

등이 있었다. 그리고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수

업에서도 배구 스포츠모의중계수업(Lee et al., 2015)

이 활용되었다.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적용되고 있는 스

포츠모의중계수업방법은 공통적으로 이해단계에서 해당

종목의 인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단계에서 학생들

이 기초기능부터 경기기능을 익히는 수업활동과 감상단

계에서 이해단계와 수행단계에서 학생들이 학습한 종목

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중계하는 일관된 교수학습형태

를 보여 스포츠중계수업모형이라는 명칭으로 그 타당화

가 시도되기도 하였다.(Lee & Lee, 2016)

스포츠모의중계수업방법을 적용한 체육수업 선행연

구들에서 평가는 이해·수행·감상의 학습내용에 따라 그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이해단계 평가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지필평가에 영상평가가 활용(Lee et

al., 2011; Lee et al., 2015; Lee & Kim, 2015a)

되기도 하고, 수행단계를 위해서는 기초기능과 팀별 리

그경기결과 등이 평가로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감상단

계의 스포츠모의중계수업방법 평가를 위해서는 일반적

으로 교사에 의한 발표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부분적으로

대본평가(Lee & Kim, 2015b; Lee & Lee, 2015a)

와 학생들 간의 동료평가(Lee, 2015; Lee & Kim,

2015b)가 실천되었다. 동료평가가 실천된 구체적 방법

으로 Lee(2015)는 먼저 반마다 네 명의 대표 동료평가

자를 학생들이 선정하고, 각 반에서 학생들이 스포츠모

의중계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동료평가가 실시되었다.

Lee & Kim(2015b)은 선행연구(Lee & Kim, 2015a)

에서 개발된 루브릭을 수정·보완하여 컬링수업에서 학생

들이 실천한 강제결합-스포츠모의중계 영상을 보면서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동료평가를 실천하였다. Lee &

Kim(2015b)이 실천한 강제결합-스포츠모의중계1)와

동료평가에서는 학생들이 사투리, 남북한 동시중계, 편

들기중계, 우리말이 어설픈 외국인 테마에 따라 중계를

1) Lee & Kim(2015b)에서 실천한 강제결합-스포츠모의중계는

Lee & Lee(2015a)가 실천한 강제결합형-스포츠모의중계와

구별된다. 강제결합형에서는 학생들이 강제결합할 주제를선

정하지만, 강제결합에서는주제가교사에의해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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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색하여 창의적으로 중계를 실시하고, 교수학습과정에

서 모든 모둠(반별 네 개 모둠)은 자신들이 실천한 강제

결합-스포츠모의중계를 촬영하여 편집하고 각 모둠의

네이버 밴드(Naver Band)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교사

는 모든 영상들을 강제결합 주제별로 분류하여 학생들은

모아진 영상들을 보며 동료평가를 하였다. 따라서 해당

고등학교 1학년 8개반 32개 모둠 216명 학생들이 각각

모두 동료평가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동

료평가에 참여하게 한 것은 동료평가가 정의적이고, 인

지적으로 학습성취에 긍정적인 영향(Kim, 2005;

Kim, 2014; Kim & Jo, 2006)을 주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

일반화가능도이론

동료평가는 다양한 장점도 있지만, 전통적인 선택형

중심 지필평가와 달리 평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

의 영향을 받는다. 평가 대상에 매겨지는 점수에는 평가

대상이 어떠한 것인지, 평가 대상이 몇 가지인지, 어떠

한 하위 요인들을 평가하는지 뿐만 아니라 동료평가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특성 및 학생 수, 평가 시기와 평가

절차 등 다양한 요소들과 학생들과 평가 대상의 관련성

과 같은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 등이 영향을 준다

(Lee & Shin, 2004). 따라서 동료평가의 신뢰성을 평

가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평가에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

운 측정 국면을 측정 모형에 포함해야 하는데, 이때 측

정 상황에서 발생하여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

러 요소를 고려하고, 측정의 과정 및 결과를 일반화시키

기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화가능도 이론

(Generalizability theory)이다.

일반화가능도 이론은 단일 오차원(sources of

error)만을 고려하는 고전검사이론을 확대하여, 중다

오차원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측정모형에 분산분석

(ANOVA) 체계를 적용한 이론이다. 이를 통해 일반화

가능도 이론은 측정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오차요인을 포

함하여 그 영향력을 분해한다. 결과 활용의 측면에서도

고전검사이론은 평가 점수의 표준오차와 신뢰도 계수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일반화가능도 이론은 평가 시기‧평
가자‧평가 내용 등 오차 국면의 측정조건을 결정하고 각

오차요인(국면)의 영향력에 따라 그 수를 다르게 조정함

으로써 신뢰도 계수 향상 방법을 다면화할 수 있다

(Brennan, 2001a).

일반화가능도 이론은 크게 일반화 연구(G연구)와 결

정연구(D연구)로 나뉜다.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G연구 설계에 따라 연구자가 설정

한 각 국면에 대한 분산성분 추정값을 산출하여 오차요

인의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측정조건

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G-

연구 설계에서는 측정 상황에 따라 수집된 자료 형태가

교차(crossed)모형인지 내재(nested)모형인지를 고려

한 국면을 설정하고, 각 국면이 무선효과(random

effect)인지 고정효과(fixed effect)인지를 결정한다.

무선효과란 국면의 조건이 무한 전집에서 표집된 경우

를, 고정효과란 유한 전집에서 표집된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전집(universe)이란, 측정대상의 측정조건들

에 일반화과정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모집단

(population)의 의미와는 약간의 차이를 가진다(Lee

et al., 2015; Brennan, 2001a). D연구 설계에서는

G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화하고자 하는 전집을 규정

하며, 오차점수에 영향을 주는 국면의 조건 수에 따른

변화를 살펴본다(Brennan, 2001a).

일반화가능도 이론은 측정상황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오차요인을동시에분석하여검사의유용성(usefulness)

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지필검사(Kim et

al., 2012)부터 수행평가(Kang & Lee, 2006; Kim

et al., 2010), 심리검사(Lee et al., 2015)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검사상황에 적용되어 왔다. 선행연구들에

서는 일반화가능도 이론 적용을 통해 다양한 검사들에서

검사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과 효율적인 측정

조건을 밝히고, 그에 따라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

한 타당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들(Kang &

Lee, 2006; Kim et al., 2010; Lee et al., 2015)에

서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한 의미를 본 연구의 주제

인 동료평가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첫째,

교사가 단독으로 평가하여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수행평

가에서 학생들의 동료평가는 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동료평가에서 일반

화가능도 이론 적용을 통해 일정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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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평가 과제 유형 또는 평가요소 및 채점자 수

조정을 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학교 상황이나 그 외

상황에서 동료평가가 더욱 신뢰롭게 적용될 수 있는 검

사 조건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 평가와 달리 채점자의 영향을 포함하

고 있는 수행평가에서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이용한 연구

가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Kang

& Lee, 2006),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수업방법

과 관련한 수행평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동료평가에 대

한 일반화가능도 적용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 동료평가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 스

포츠모의중계방법에서도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실천되지 않고 있다. 결국 동료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 조건들이 밝혀지지 않고 있

는 가운데, 동료평가가 교사의 경험적인 판단에 의해 실

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현장의 교수학습 및 평

가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강제결합-스포츠모의중계수

업에서 학생들에 의한 동료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위하

여, 동료평가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일반

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하여 탐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제결합-스포츠모의중계수업에서 학생들의 동

료평가 결과, 일반화가능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상

대적인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강제결합-스포츠모의중계수업에서 학생들의 동

료평가를 활용할 경우, 적정 수준의 일반화가능도를 확

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측정 조건은 어떠한가?

셋째, 강제결합-스포츠모의중계에서 동료평가 시, 전

통적인 신뢰도 추정방법과 비교하여 일반화가능도 이론

에 의한 일반화가능도 계수가 적절한가?

연구방법

연구 대상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Lee & Kim(2015a)이 연구

대상으로 한 경기도 행복고등학교(가명) 1학년 8개 학

급, 216명(남:115, 여:101) 이었다. 연구대상은 컬링

을 수업내용으로 한 체육수업2)에서 학생들이 강제결합-

스포츠모의중계영상을 보면서 동료평가를 실천하고 평

가서를 제출하였다.

학생들이 사용한 강제결합-스포츠모의중계 발표 평가

용 루브릭은 <부록>과 같이 개발하였다. 루브릭은

Jonassen et al.(2003)이 제시한 좋은 루브릭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참고하여 개발되었다. Jonassen et al.은

좋은 루브릭의 조건으로 첫째, 중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

할 것. 둘째, 각 요소는 1차원적일 것. 셋째, 등급이 뚜

렷하고 포괄적이며 기술적(descriptive)일 것. 넷째,

학습자와 명확히 소통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평가요소

는 준비성, 연기성, 결합소재, 종목반영과 효과적 중계

의 다섯 가지로 스포츠모의중계관련 선행연구들(Cha

et al. 2014; Lee et al., 2011; Lee et al., 2015)

에서 사용한 평가요소들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평가요

소의 등급은 3단계에서 7단계로 구성하는 것이 추천되

는데(Jonassen, 2004),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동료

평가로 사용될 것을 고려하여 4단계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준비성 평가요소에서 학생들은 0∼3점을 득점할

수 있는데, 3점은 ‘스포츠중계에 어울리는 무대, 의상,

소품을 적절히 준비하였고, 아나운서와 해설자의 역할도

잘 알고 있다.’이며, 부분적으로 준비가 되지 못하면 낮

은 점수가 부여되도록 평가기준이 개발되었다.

연구대상 학생들은 동료평가 전에 다음과 같이 3단계

의 채점자 훈련을 받았다. 첫째, 연구대상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 루브릭과 그에 따른 평가요소에 대한 상

세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둘째, 선행연구(Lee & Lee,

2015a)에서 제시되었던 양궁 프랑스요리사버전 중계영

상을 대상으로 개발된 루브릭을 적용한 예비 동료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때 교사도 같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

교하였다. 셋째, 교사의 평가점수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

낸 학생들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토의 및 질의응답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동료평가에 적

용되는 루브릭을 통한 평가방법을 재교육하고 평가의 신

뢰성를 높이고자 하였다.

2) 구체적인 수업내용은 2015년 11월 KSET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고등학교 체육수업에서 컬링을 활용한 거꾸로 수업

실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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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브릭에 기초한 평가요소별 학생들이 동료평가한 결

과, 평가요소별 평균과 각 중계영상별 점수는 다음

<Table 1>과 같다.

Images factors Male Female Total

A

1 1.771 1.831 1.800 
2 1.875 2.034 1.951 
3 2.063 2.258 2.157 
4 1.917 2.079 1.995 
5 1.958 2.202 2.076 

Total 9.583 10.404 9.978

B

1 0.625 0.787 0.703 
2 0.458 0.461 0.459 
3 0.833 1.191 1.005 
4 0.750 0.989 0.865 
5 0.292 0.449 0.368 

Total 2.958 3.876 3.400

C

1 2.688 2.854 2.768 
2 2.677 2.888 2.778 
3 2.615 2.775 2.692 
4 2.615 2.865 2.735 
5 2.667 2.820 2.741 

Total 13.260 14.202 13.714

D

1 1.438 1.989 1.703 
2 0.760 0.854 0.805 
3 1.198 1.584 1.384 
4 0.948 1.247 1.092 
5 0.719 0.966 0.838 

Total 5.063 6.640 5.822

Table 1. Mean for each measurement factors and scores 
for sportscasting images

자료 수집 방법

연구 대상인 학생들은 각 반별로 네 개의 모둠으로 구

성되었으며, 모둠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네 종류의 강제

결합-스포츠모의중계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실천하

였다. 강제결합 주제는 사투리, 남북한 중계, 편들기중

계, 우리말이 어설픈 외국인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지도

한 8개 학급은 네 가지 주제에 따라 각각 한 개씩의 강제

결합-스포츠모의중계를 실천하였으며, 지도 학년에서

주제별로 8개씩의 중계영상이 제작·제출되었다. 학생들

이 영상을 제출한 후, 연구자인 체육교사는 강제결합-스

포츠모의중계 영상들을 동일한 강제결합 주제별로 구분

하여 한 번에 네 개 영상씩 평가하도록 재분류하였다.

학생들은 컬링 단원 후반부에 8개 반 32개 모둠에서 제

출한 강제결합-스포츠모의중계 영상들을 루브릭에 따라

평가하였다. 평가 장소는 과학실을 활용하였는데, 과학

실은 전면에 큰 스크린이 있고, 학생들이 넓게 혼자 앉

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어, 스크린의 화면 크기

가 작은 교실보다 평가 장소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평가 후에 루브릭 평가서를 연구자

에게 제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평가한 루브

릭 평가서 중에 1차로 진행된 네 개의 사투리버전 강제

결합-스포츠모의중계 영상에 대한 동료평가 결과가 분

석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자료 분석 방법

연구대상 216명 학생의 사투리버전 강제결합-스포츠

모의중계 루브릭 평가서 중에, 1차 평가서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1차 평가서들 중에, 일부만 평가하였거나 성실

하게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총 31부의 평가서

를 제외하고 모두 185부의 루브릭 평가서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자료 분석은 단변량 일반화가능도 분석과 다변량 일

반화가능도 분석이 순차적으로 실시되었다. 여러 선행연

구에서는 수행평가 또는 동료평가 결과를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할 때 성별집단을 구별하지 않는 설계를 사

용하여 왔다(Kim et al., 2010; Lee et al., 2015).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체육교과에서는 일반적으로 동

료평가 상황에서 성별의 차이가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Hong & Lee, 2007; Oh et

al.,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따라 성

별집단을 구별하지 않은 설계를 적용하는 단변량 일반화

가능도 이론과 성별집단을 구별하는 다변량 일반화가능

도 이론을 모두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집단의 구

분을 무시하는 ×   설계와, 성별집단을 구분하는

×∙  ∙  설계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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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연구대상인 학생들이 중계영상을 루브릭에

따라 평가하였으므로, 이를 일반화가능도 분석 체계로

표현하면 ×    설계에 해당한다. 이 모형은 각기

다른 다섯 개의 평가요소()에 따라 평가되는 네 개의

중계영상()이 있고, 이를 모든 평가자()가 평가하는

구조이다. 이 중 중계영상()울 측정 대상(object of

measurement)으로, 평가요소()와 평가자()를 임

의효과 국면(random facet)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도

식화하면 <Fig. 1>과 같다.

Fig. 1. Venn diagram for ×   design

단변량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하여 G연구를 통해

분산성분을 추정하였고, D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측정구

조를 탐색하였다. D연구는 G연구와 동일한 설계인

×  의 설계를 적용하였고, 오차국면의 표집 수

를 조절하여 학교현장에서 적정 수준의 일반화가능도를

유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측정구조가 무엇인지 탐색하고

자 하였다.

평가자()가 두 가지 성별집단 중 한 가지에 포함되

는 다변량 일반화가능도 분석 체계는 ×∙  ∙ 

설계에 해당한다. 성별 국면()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

로, 측정 절차를 반복해도 변하지 않으므로 고정효과

(fixed effect)로 정의하며, 고정효과인 국면에 내재된

평가자 국면()은 열린 원(∘)으로, 무한 전집에서 표집

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무선효과인 나머지 국면들은 닫힌

원(∙)으로 표시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Fig. 2>와 같이

표현된다.

D연구는 ×∙  ∙ 의 설계를 적용하였다.

단변량 일반화가능도 설계의 분산성분, 다변량 일반

화가능도 설계의 분산성분과 공분산성분을 추정하기 위

한 G연구 분석을 위해서는 mGENOVA(Brennan,

2001b)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오차 국면의 수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측정 구조를

탐색하기 위한 D연구 분석을 위해서는 엑셀의 매크로를

활용하였다. D연구 결과 산출되는 일반화가능도 계수와

비교하기 위한 Cronbach  계수 산출은 SPSS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Fig. 2. Venn diagram for  ×∙  ∙  design

연구 결과

단변량 ×    설계

G-연구 결과 전집점수(universe score) 분산과 오

차점수 분산 성분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각 요

인이관찰점수(observed score) 분산에미치는영향력을

나타내는 분산성분 추정치는 다음 <Table 2>와 같다.

Effect( ) df() SS( ) MS() 

 percentage

v 3 2303.4322 767.8107 0.8173 56.0
c:v 16 174.3892 10.8993 0.0572 3.9
p 184 548.1308 2.9790 0.0866 5.9
vp 552 688.1178 1.2466 0.1868 12.8

cp:v 2944 920.4108 0.3126 0.3126 21.4
Total 3699 1.4606 100.0

Table 2. ANOVA for ×   design

df(): Degree of freedom for facet 
SS(): Sum of squares for facet 
MS(): Mean square for facet 



: Estimated G-study variance component for fac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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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상인 중계영상 분산성분(

)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0.8173), 다음으로 큰 분산성분은 잔차

(

  )였다(0.3126). 평가요소(


  ) 및 평

가자(

)의 분산성분은 비교적 작았다(0.0572,

0.0866). 잔차의 분산성분이 전체 점수 분산의 21.4%

의 비율을 보이는데, 이것은 일반화가능도 이론 연구에

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잔차 분산성분에는 모형에서 구

성된 요인들로 설명되지 않은 분산성분 부분이 모두 포

함되기 때문이다(Kang & Lee, 2006).

다음으로 중계영상의 수를 고정시키고 중계영상을 평

가하는 평가요소와 평가자 수를 변화시켜 일반화가능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D-연구를 수행하였다.

평가자 수 및 평가요소 수는 선행연구 및 학교의 현장

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대

상인 평가자 수는 총 185명이었으나, 동료평가를 실시

한 일부 체육교과 선행연구들(Bai et al., 2011;

Hong et al., 2007; Oh et al., 2001)에서는 평가자

수가 2∼4명이었다. 그리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급에

적용할 상황 및 그룹별로 평가할 상황을 염두에 두어 평

가자 수를 최소 1명에서 최대 30명으로 변화시켰다. 이

연구에서 루브릭의 평가요소는 5개였고, 선행연구들

(Bai et al., 2011; Hong et al., 2007; Oh et

al.,2001)에서는 각 평가영역별로 최대 5개 이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중등학생들의 인지

수준을 고려하여 5개를 초과하는 루브릭을 사용하는 것

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체육교과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동료평가(Cho et al., 2010)에

서도 평가요소의 수는 4개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요소의 수를 최소 2개에서 최대 5개로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일반화가능도 계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각 조건에서의 D-연구 표집수

및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3>에 제시하였다. 이 연구

의 자료수집에 사용한 조건인, 평가요소 5개 및 평가자

185명일 때의 일반화가능도 계수는 0.984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D-연구 결과, 평가요소 수 및 평가자 수가 많을수록

일반화가능도 계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Fig. 3>과 같다.

no. of 
factors

no. of
raters



 


 



2

1 0.8173 0.3717 0.6874 
2 0.8173 0.2002 0.8033 
4 0.8173 0.1144 0.8772 
5 0.8173 0.0972 0.8937 
10 0.8173 0.0629 0.9285 
30 0.8173 0.0401 0.9533 

3

1 0.8173  0.3101 0.7250 
2 0.8173 0.1646 0.8324 
4 0.8173 0.0918 0.8990 
5 0.8173 0.0773 0.9136 
10 0.8173 0.0482 0.9443 
30 0.8173 0.0288 0.9660 

4

1 0.8173  0.2793 0.7453 
2 0.8173 0.1468 0.8478 
4 0.8173 0.0805 0.9103 
5 0.8173 0.0673 0.9239 
10 0.8173 0.0408 0.9525 
30 0.8173 0.0231 0.9725 

5

1 0.8173  0.2608 0.7581 
2 0.8173 0.1361 0.8572 
4 0.8173 0.0738 0.9172 
5 0.8173 0.0613 0.9302 
10 0.8173 0.0364 0.9574 
30 0.8173 0.0198 0.9764 

Table 3. D-study for ×   design in different measurement 
conditions



: Estimated universe score variance



: Estimated relative error variance



: Estimated generalizability coefficient

Fig. 3. Plot of Generalizabiliy Coefficient Using 
Univariate Generalizabilit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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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적절한 일반화가능도의 수준은 연구자가 판단

하며(Kang & Lee, 2006), 이 연구의 자료수집에 사

용된 조건에서의 일반화가능도 계수가 0.9 이상으로 나

타났으므로 0.9 이상의 일반화가능도 계수를 유지하기

위한 동료평가 상황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영상마다 2

개의 평가요소를 사용한다면 평가자는 최소 10명이 투

입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요소가 3개인 경우

에는 최소 5명, 평가요소가 4개인 경우에는 최소 4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가요소가 5개인 경우에도 최소 4명

이 필요하다. 즉, 평가요소가 많아질수록 일반화가능도

를 0.90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동료평가자

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다변량  ×∙  ∙  설계

다변량 ×∙  ∙  설계의 각 분산과 공분산성

분에 해당하는 추정치, 해당 분산성분이 전체 분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성별 간 측정오차를 고려한 상관

계수는 <Table 4>와 같다. 괄호(())는 성별 분산성분이

전체분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남

학생과 여학생의 분산성분 추정치에 차이가 있었다. 잔

차(

  )를 제외하고 남학생의 경우 측정대상인

중계영상 분산성분(

)이 가장 큰 값(0.1173)을

나타냈으나, 여학생은 중계영상과 평가자의 상호작용

(

)이 가장 큰 값(0.0802)을 나타냈다. 꺾은 괄

호(< >)안의 숫자는 성별 측정오차를 고려한 상관계수

로,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남학생으로부터 높은 점수

를 받은 중계영상은 여학생에게도 높은 점수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Brennan(2001a)과 Lee et

al.(2015)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분산성분 추정치의

값이 음의 값으로 산출된 경우 0으로, 측정오차를 고려

한 상관계수가 1보다 큰 경우 1.0000으로 표시하였다.

G-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한 D-연구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G-연구와 동일한 국면의 조건 수로

분석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의 합성점수에 대한

일반화가능도 계수는 0.983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

며, 이 값은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단변량 일반화가능도

계수(0.9846)보다 약간 작은 수치이다. 남학생 점수와

여학생 점수 각각의 일반화가능도 계수를 비교하면, 남

학생이 0.9681, 여학생이 0.9550으로 남학생의 일반

화가능도 계수가 조금 더 높다. 두 집단 모두 0.9 이상

의 일반화가능도 계수를 보이지만, 남학생의 일반화가능

도 계수가 조금 더 높은 것은 이 연구에 사용된 중계영상

의 동료평가의 신뢰도가 남학생에게 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요소와 평가자 수를 다양하

게 변화시킨 D-연구 결과는 <Table 6>과 같다.

Effect() Male Female

v　 0.1173(29.9) <1.0000>
0.0750 0.0250(9.8)

c:v　 0.0131(3.3) 　
-0.0004 0.0000(0.0)

p　 0.0207(5.3) 　
　 0.0284(11.1)

vp　 0.0887(22.6) 　
　 0.0802(31.3)

cp:v　 0.1520(38.8) 　
　 0.1223(47.8)

Total 0.3918 0.2559

Table 4. ANOVA for ×∙  ∙  design

Male Female Total



 0.1173 0.0250 0.0748



 0.0039 0.0012 0.0013


 0.9681 0.9550 0.9833

Table 5. D-study for ×∙  ∙  design



: Estimated universe score variance



: Estimated relative error variance



: Estimated generalizability coefficient

D-연구 결과, 평가요소 수 및 평가자 수가 많을수록

일반화가능도 계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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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f
factors

no. of
assessors



 


 



2

1 0.0731 0.0780 0.4835
2 0.0731 0.0398 0.6475
4 0.0731 0.0207 0.7796
5 0.0731 0.0168 0.8128
10 0.0731 0.0092 0.8884
30 0.0731 0.0041 0.9471

3

1 0.0731 0.0661 0.5250
2 0.0731 0.0336 0.6853
4 0.0731 0.0173 0.8086
5 0.0731 0.0140 0.8389
10 0.0731 0.0075 0.9066
30 0.0731 0.0032 0.9582

4

1 0.0731 0.0601 0.5486
2 0.0731 0.0304 0.7059
4 0.0731 0.0156 0.8240
5 0.0731 0.0126 0.8525
10 0.0731 0.0067 0.9160
30 0.0731 0.0027 0.9638

5

1 0.0731 0.0565 0.5637
2 0.0731 0.0286 0.7188
4 0.0731 0.0146 0.8335
5 0.0731 0.0118 0.8610
10 0.0731 0.0062 0.9217
30 0.0731 0.0025 0.9672

Table 6. D-study for ×∙  ∙  design in different 
measurement conditions



: Estimated universe score variance



: Estimated relative error variance



: Estimated generalizability coefficient

Fig. 4. Plot of Generalizabiliy Coefficient Using 
Multivariate Generalizability Theory

단변량 일반화가능도 연구에서와 같이 동료평가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일반화가능도의 수준이 0.9 정도인 경

우(Kang & Lee, 2006), 영상마다 2개의 평가요소를

사용한다면 평가자는 최소 30명이 투입되어야 함을 확

인할 수 있다. 평가요소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10

명이 필요하다. 평가요소가 많아질수록 일반화가능도를

0.90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동료평가자 수

가 줄어드는 결과는 단변량 일반화가능도 분석 결과와

동일하지만, 다변량 일반화가능도 모형에 의한 분석 결

과 더 많은 평가자 수를 요구하였다.

신뢰도 추정방법의 적절성

전통적인 신뢰도 추정방법인 Cronbach 와, 여러

오차요인을 고려하는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통해 추정되

는 신뢰도의 적절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

여 일반화가능도 분석에 사용한 동료평가 자료로

Cronbach 를 산출해, 일반화가능도 계수와 비교하였

다. 같은 검사 조건에서 Cronbach 와 일반화가능도

계수를 비교하면 다음 <Table 7>과 같다.

Cronbach  


Univariate Multivariate
.998 .985 .983

Table 7. Comparison for Cronbach   and Generalizability 
Coefficients



: Estimated generalizability coefficient

이 결과는 평가요소가 평가과제(중계영상)에 내재되

어 있지 않은 측정 구조를 반영하지 않는 Cronbach 

가 신뢰도를 과대 추정함을 보여준다. Cronbach 가

신뢰도를 과대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에

서 지적된 것이다(Wainer & Wang, 2000; Lee et

al., 2000; Yang & Lee, 2007). 이와 같이 전통적인

신뢰도 측정 도구인 Cronbach 는 평가요소가 내재되

어 있는 것과 같은 측정구조에서는 신뢰도를 과대 추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가능도 모형을 적용하여 일반

화가능도 계수를 산출하는 것이 더 정확한 신뢰도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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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평가자가 성별 집단에 내재되어 있는 측정 구조

를 반영하지 않는 단변량 일반화가능도 계수가 다변량

일반화가능도 계수보다 신뢰도를 과대 추정함도 확인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일반화가능도 설계를 적용하여 측

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Lee et al., 2015)을 확인

하였다.

논 의

이 연구의 목적은 Lee & Kim(2015a)이 실천한 강

제결합-스포츠모의중계수업의 동료평가 자료를 기초로

동료평가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일반화가

능도 이론을 적용하여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첫

째, 동료평가 결과에 기여하는 오차 요인들의 상대적 영

향력은 대체로 동료평가의 평가대상인 영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별을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

르게 나타났다. 둘째, 이 연구에 사용된 동료평가는 높

은 일반화가능도계수를 나타냈으며 평가대상인 영상의

수 또는 평가자의 수를 감소시킬 경우에도, 적정수준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별을 구분해서 분

석한 결과, 적정수준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인 측정 조건은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측정구조를 적

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신뢰도 계수는 신뢰도를 과대

추정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문

제와 관련하여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제결합-스포츠모의중계에서 학생들의 동료

평가 결과 일반화가능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중 크기

가 가장 큰 것은 평가대상인 중계영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중계영상의 전집점수 분산은 0.8173(56.0%)이며,

총 분산(1.4606)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계영상의 분산이

크게 나타난 것은 동료평가 상황에서 평가대상인 중계영

상 각각이 질적인 차이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계영상 분산이 높고, 이에 비해 평가자의 전집점수

분산은 0.0866(5.9%)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

는 동료평가에 참여한 채점자들이 비교적 동질적으로 채

점 점수에 주는 변동 요인이 적었음을 의미한다. 채점자

들이 비교적 동질적이었던 이유는 사전에 동료평가에 참

여한 채점자들을 훈련시킨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평가자의 전집점수 분산이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Kim et al.(2010)은, 채점자 요인이 수

행평가에 영향을 주지만 훈련이 잘 된 채점자가 일관되

게 채점한 경우 채점자 분산이 낮게 나올 수 있음을 지적

하였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동료평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채점자 교육은 부담으로 여겨져, 동료평가

자체를 교사들이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Kang & Lee(2006)는 채점자가 채점자 집단

에 내재된 측정구조에서 채점자 집단의 분산성분이 비교

적 작게 나타난 결과는 채점자 집단을 무작위로 배치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는 채점

자 교육 없이도 채점자와 관련한 분산성분을 축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

서 동료평가를 시행하려고 하는 교사가 채점자 교육을

시간 부족 또는 업무적인 부담 등으로 실시하지 못할 때

에는 평가 구조를 바꾸어 채점자 교육과 유사한 효과를

유도하는 것도 학교 현장성을 고려한 차선책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남학생은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단변량 일반화가능도

분석 결과와 같이 중계영상의 분산이 0.1173(29.9%)

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여학생은 평가대상인 중계영상과

평가자의 상호작용 분산이 0.0802(31.3%)로 높게 나

타났다. 여기에서 평가대상과 평가자의 상호작용이란,

평가대상에 따라 평가자의 채점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

다. 즉,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평가영상에 대해 의견

이 고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신체능

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체활동을 기반

으로 교수학습을 진행하는 체육수업에서는 성별이 수업

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동료평가관련

체육교과 선행연구들(Bai et al., 2011; Hong &

Lee, 2007; Oh et al., 2001)에서도 성별 요인이 평

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체육교과 동료평가에서 여학생들이 일관된 평가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은 선행연구들에서 그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다. Bai et al.(2011)은 중등 여학생들이 친한 친

구들에게 관대한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Hong & Lee(2007)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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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의 결과는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남학생들보다

일관되지 않은 여학생들의 채점 경향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여학생들의 동료평가 경향은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장교사들이 동료평가의 다양한 교육적 유익을 고려하여

동료평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여학생들의

평가 성향을 고려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동료평가를 실시

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혼성학급에서 동료평가

시, 학생들의 수행평가 동작을 촬영하여 서로 다른 반

학생들의 수행동작을 동료평가하거나, Lee(2015)의

경우처럼 동료평가를 할 학급 대표자를 선발하여 평가할

경우, 평가자 성비를 같게 할 수도 있고, 평가결과 계산

시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를 빼고 나머지 점수의 평균을

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은 남학생보다 관대한 점수

를 주거나, 친소관계에 영향을받는 여학생들의 동료평가

경향을최소화하면서도교수학습중에교사가동료평가의

교육적장점을활용할수있는방법이될수있을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가능도 관련 선행연구들과 체육

교과 특성을 고려하여 단변량과 다변량 일반화가능도 이

론을 모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에

서는 단변량과 다변량 일반화가능도 이론 적용 시 성별

에 따른 분산성분 분석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강

제결합-스포츠모의중계의 동료평가의 결과분석에서는

다변량 일반화가능도이론 적용 시 단변량 일반화가능도

이론보다 성별에 따른 평가 요소의 영향력을 좀 더 구체

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체육교과

에서 동료평가의 결과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일반화가능

도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할 때는 고정효과인 성별을 고

려한 다변량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분석의

엄밀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단변량 및 다변량 일반화가능도의 D연구를 통

해 평가요소 및 평가자 수롤 감소하는 측정 조건의 변화

에 따라 일반화가능도계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봄

으로써 학교현장에서 동료평가를 활용할 경우 적정 수준

의 일반화가능도를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측정 구조

를 탐색하였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요소와 평

가자의 수가 추가해야 하지만, Shavelson &

Webb(1991)은 이와 관련해서 연구자가 일종의 상충관

계(trade-off)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제

안했다. 따라서 연구자가 수용가능한 수준의 일반화가능

도계수 및 시간과 비용 등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는 것

이 필요하다(Song & Kim, 2012). 본 연구에서는 평

가요소 수를 2개에서 5개까지 변화시켰고, 평가자 수는

학생 단독, 그룹별 평가를 할 때 한 그룹의 학생 수 및

한 학급의 학생 수를 고려하여 1, 2, 4, 5, 10, 30명으

로 변화시켰다. 강제결합-스포츠모의중계 동료평가 결

과는 성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0.985, 성별을 고려할

경우 0.983의 높은 일반화가능도계수를 나타냈으며, 평

가요소 수나 평가자 수를 줄이더라도 0.9 이상의 높은

일반화가능도계수를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실제 평가 상황에서는 내용적으로 타당하고 필요한

문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작업이

다. 본 연구처럼 개발된 루브릭의 평가요소 수는 선행연

구(Jonassen et al., 2003)에 근거하여 개발되기 때문

에, <Table 3>의 결과만을 참고하여 평가요소 개수를 2

개로 하는 것은 평가에 사용되는 루브릭의 질을 보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Lee(2015)는 동료평가 시

에 각 반에서 4명의 학생들을 대표 평가자로 선정하여

동료평가를 시행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평가자 수가 4명

인 경우 <Table 3>의 결과와 같이 일반화가능도계수가

0.9 이상으로 나타나, 스포츠중계모형의 동료평가방법

으로 측정학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면서도 학교 현

장에서 적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동료평

가 시 학생들은 자신의 평가 점수가 동료들의 성적에 반

영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으로 낮은 점수를 주지 않

을 수도 있다(Cho et al., 2010). 따라서 동료평가 시

평가자 수를 Lee(2015)가 적용한 4명보다는, 6명으로

하고 평가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4명의 점수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일정수준의 측정학적인 요구를 만

족하면서도 평가자의 심리적인 부담을 더는 현실적인 방

법이 될 것이다. 결국 스포츠모의중계수업에서 교사가

어떤 동료평가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측정학적인 고려

와 더불어, 교육적인 판단과 평가 업무량의 적정화 측면

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다변량 일반화가능도 분석에 의한 D연구 결과,

남학생의 일반화가능도계수는 0.968, 여학생의 일반화

가능도계수는 0.955로 나타나 남학생의 일반화가능도

계수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구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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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강제결합-스포츠모의중계의 동료평가가 남학생에게

좀 더 신뢰롭게 작용했음을 의미하지만, 여학생의 일반

화가능도계수 역시 0.9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

므로 여학생 역시 신뢰롭게 나타났다. 물론 선행연구들

(Bai et al., 2011; Hong & Lee, 2007; Oh et al.,

2001)은 동료평가 상황에서 여학생들의 평가가 남학생

들에 비해 신뢰롭지 못한 측면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와

유사하게 본 연구결과에서도 남학생의 일반화가능도계

수가 여학생보다 높았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일반화가능

도계수 역시 0.9 이상으로 높게 산출된 것은 선행연구들

(Bai et al., 2011; Hong & Lee, 2007; Oh et al.,

2001)에서 여학생의 동료평가 결과가 다른 요소의 영향

을 받아 신뢰롭지 못할 수 있다는 결과와는 상반된다.

그 첫 번째 원인으로 잘 수행된 채점자 훈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동료평가 내용이 선행연구들과 상이함이 또

다른 원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들에서는 체

조의 구르기(Bai et al., 2011), 축구의 기초기능

(Hong & Lee, 2007) 등과 같은 직접적인 신체활동을

동료평가의 평가내용으로 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간접

적인 신체활동인 강제결합-스포츠모의중계 영상에 관한

동료평가였다.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실기 능력이 낮고 따라서 실기 위주의 체육수업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Hong & Im, 2006)을 고려할 때,

간접적 신체활동을 대상으로 한 동료평가는 여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참여했다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여

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학업성취도가 전체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일부 체육교과 연구들에서도 이러

한 경향이 확인된다(Hong & Im, 2006; Lee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가 비록 체육교과에서 시행된 동

료평가였지만 여학생들의 일반화가능도 계수가 높게 나

온 것이 이해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이 본 연구에서 여학

생들의 동료평가 신뢰도가 선행연구들(Hong & Lee,

2007; Oh et al., 2001)과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추후 체육교과에서 성

별에 따른 직접적 신체활동과 간접적 신체활동의 동료평

가 양상의 비교가 후속연구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강제결합-스포츠모의중계에서 동료평가를 적용

하는 경우 일반화가능도이론에 의한 일반화가능도계수

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신뢰도 추정방

법인 Cronbach 와 단변량‧다변량 일반화가능도이론

에 의한 일반화가능도계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이 결

과는 평가요소가 평가과제(중계영상)에 내재되어 있지

않은 측정 구조 또는 성별에 따른 집단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신뢰도는 과대 추정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다

변량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하여 평가요소가 평가과

제에 내재되어 있고, 평가자가 성별 집단에 내재되어 있

는 등, 좀 더 구체적인 평가상황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신뢰도 계수를 산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동료평가의 신뢰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다변량 일반화가능도 이

론을 통해 구체적인 평가 상황을 반영한 경우에도 본 연

구의 결과에서 동료평가의 일반화가능도 계수가 0.95

이상의 높은 값을 보였다는 것은, 충실한 채점자 교육을

포함한 본 연구의 동료평가의 신뢰성이 높다는 것을 증

명한 것이다.

결 론

연구결과와 논의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제결합-스포츠모의중계 영상에 대한 동료평

가에서 검사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변

량 설계에서는 중계영상이었으며, 다변량 설계에서 남학

생들은 중계영상이 검사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

나, 여학생들은 중계영상과 평가자의 상호작용이 검사점

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 결과는 체육교과

동료평가에서 성별이 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Hong & Lee, 2007; Oh et al., 2001)의 결

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강제결합-스포츠모의중계 영상에 대한 동료평

가에서 효율적인 측정조건과 관련하여 단변량과 다변량

설계 모두에서 평가요소 수 및 평가자 수가 많을수록 일

반화가능도 계수가 높아졌다. 이를 바탕으로, 강제결합-

스포츠모의중계 활동에서 동료평가 방법을 적용할 때 안

정적인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측정조건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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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강제결합-스포츠모의중계 영상에 대한 동료평

가에서 전통적인 신뢰도 추정방법인 Cronbach 가 여

러 오차요인을 고려하는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통해 추정

되는 신뢰도보다 과대추정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선행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이다(Wainer & Wang, 2000;

Lee et al., 2000; Yang & Lee, 2007). 또한 강제결

합-스포츠모의중계 영상에 대한 동료평가에서 단변량

일반화가능도 계수가 다변량 일반화가능도 계수보다 신

뢰도를 과대추정함도 확인하였는데, 이는 체육교과 동료

평가에서 성별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

(Hong & Lee, 2007; Oh et al., 2001)의 결과를고려

할 때, 성별을 고려한 일반화가능도 설계의 적용이 동료

평가신뢰도판단의정확도를높일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지금까지 체육교과 동료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동료평가의 장점을 소개하고 교사평가와의 일치정도와

남녀 학생 간 평가 차이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또

한 직접적 신체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종목에서 루브릭

을 활용한 동료평가 연구가 수행되었다(Bai et al.,

2011; Hong & Lee, 2007; Oh et al., 2001). 그러

나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다섯 개의 평가 요소에 네

개의 평가기준을 가진 루브릭을 개발·적용한 동료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동료평가에 영향을 주는 오차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측정 조건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의 후속연

구를 제안한다. 첫째, 체육교과 및 스포츠상황에서 일반

화가능도 이론의 활용의 확대이다. 피겨스케이팅이나 리

듬체조 종목에서는 채점자 요인에 대한 신뢰성이 지속적

으로 제기(Yonhapnews, 2015.02.13.)되어 왔는데,

이러한 영역에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하여 평가조건

및 상황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연구들은 스포츠 현장에

유의미한 환류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동료평

가를 위한 루브릭 개발측면에서 평가요소, 평가기준과

측정수준의 고려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활용된 루브릭

은 Jonassen et al.(2003)의 제안에 따라 영역 독립적

으로 평가요소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 측정기준이 개발되

었다. 그리고 각 측정기준에는 측정수준에 따라 네 단계

의 점수가 부여되었다. 이러한 개발과정은 체육교과 동

료평가 연구를 시행하고자 하는 후속연구자들에게 타당

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요소와 측정수준을 고려하여 루

브릭을 개발하는데 범례(範例)가 될 수 있다. 또한 측정

한 변인의 측정수준은 자료분석 방법과 연구 설계에도

영향을 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동료평가의 다양한 측정

수준이고려된루브릭의설계‧개발연구도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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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Factors Evaluation Standard Score

Images
A B C D

Preparation

They didn’t prepare a props, a costume and stage for sportscasting. And they didn’t 
know the role of announcer and commentator. 0

They prepared a props, a costume and stage for sportscasting partially. Or they knew 
the role of announcer and commentator partially. 1

They prepared a props, a costume and stage for sportscasting partially. And they knew 
the role of announcer and commentator partially. 2

They prepared a props, a costume and stage for sportscasting condignly. And They 
knew the role of announcer and commentator partially well. 3

Acting 
Ability

All of the expression, the action and the dialogue among them were not natural. And 
sportscasting was in sync with the images less than 60%(three minutes). 0

Tow or more of the expression, the action and the dialogue among them were not 
natural. Or sportscasting was in sync with the images less than 60%(three minutes). 1

Tow or more of the expression, the action and the dialogue among them were natural. 
Or sportscasting was in sync with the images from less than 80%(four minutes) to 
60%(three minutes) or more.

2

All of the expression, the action and the dialogue among them were natural. And 
sportscasting was in sync with the images 80%(four minutes) or more. 3

Number of 
Forced 

connection

There was nothing a terms of forced connection in sportscasting. 0
There was/were from one to three a terms of forced connection in sportscasting. 1
There were from four to six a terms of forced connection in sportscasting. 2
There were seven or more a terms of forced connection in sportscasting. 3

Reflection
of Sports

They didn’t sportscast adequately applying all of the rules, the regulations, skills and 
game management strategy. 0

They sportscasted applying only one of the rules, the regulations, skills and game 
management strategy. 1

They sportscasted applying two to there of the rules, the regulations, skills and game 
management strategy. 2

They sportscasted applying all of the rules, the regulations, skills and game management 
strategy. 3

Effective 
Sportscasting

There were not all of the patness of Speed and rhythm of sportscasting, fun and adding 
visual effects to images. 0

There was/were one to two of the patness of Speed and rhythm of sportscasting, fun 
and adding visual effects to images. 1

There were there of the patness of Speed and rhythm of sportscasting, fun and adding 
visual effects to images. 2

There were all of the patness of Speed and rhythm of sportscasting, fun and adding 
visual effects to images. 3

〔부록〕Rubric for Forced Connection Method-Sportscasting(Lee, & Kim, 2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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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결합-스포츠모의중계수업에서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한

동료평가의 신뢰도와 오차요인 분석

이태구(상동고등학교), 양희원(연세대학교)

이 연구는 목적은 Lee & Kim(2015b)의 후속연구로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하여 강제결합-스포츠모의

중계수업에서 적용된 동료평가의 신뢰도와 오차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일반화가능도이론은 연구자가 설정

한 특정 상황에서 측정한 자료의 오차요인들을 원인별로 정량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험자 점수에서 각 오차

요인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며(G연구),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적용 가능한 효율적인 측정조건을

제시(D연구)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경기도 행복고등학교 1학년 216명(남:115,

여:101)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동료평가 한 자료가 분석대상이 되었으며, 이를 단변량과 다변량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료평가 결과에 기여하는 오차 요인들의 상대

적 영향력은 대체로 동료평가의 평가대상인 영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별을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여학생은 영상과 평가자의 상호작용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 연구에 사용된 동료평가는

높은 일반화가능도계수를 나타냈으며 평가대상인 영상의 수 또는 평가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경우, 적정수준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별을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일반화가능도계수가 여학생에 비

해 높았고, 적정수준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 조건은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측정구조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신뢰도 계수는 신뢰도를 과대 추정함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체육교과 동료평가

선행연구들은 동료평가를 소개하고, 교사평가와의 일치성 및 성별 동료평가 차이 경향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

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하여 측정학적인 측면에서 학교 현장의 실제

자료를 기반으로 강제결합-스포츠모의중계 수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동료평가에 영향을 주는 오차요인들을 규

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적용 가능한 측정조건을 규명하였다. 논의에서는 강제결합-스포츠모의중계수업에

적용된 동료평가에서 단변량과 다변량 일반화가능도이론 분석을 통한 오차요인들과 상대적인 영향력, 일정수

준의 일반화가능도계수를 유지할 수 있는 측정조건과 전통적인 신뢰도 추정방법과의 비교가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체육교과에서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하여 체육 수업 및 스포츠 상황에서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채점자 효과를 포함한 오차요인들을 규명하고,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하며 효율적인 측정조건을 밝히

는 초기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동료평가, 신뢰도, 일반화가능도이론, 강제결합-스포츠모의중계수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