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asch 모형을 활용한 U-19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기능적 움직임 능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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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능적 움직임 검사(Functional Movement Screen: FMS)의 결과를 통해 U-19 축구선수

집단에 적용된 FMS 측정항목들의 적합성과 난이도를 분석하여 U-19 축구선수들의 기능적 움직임 특성 및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파주 NFC U-19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 30명(19.3±0.66세)의 FMS 7개 항목

(Deep Squat: DS, Hurdle Step: HS, In-line Lunge: IL, Shoulder Mobility: SM, Active Straight

Leg Raise: ASLR, Trunk Stability Push-Up: TSPU & Rotary Stability: RS)을 측정하였다. 그 결

과를 바탕으로 Rasch 모형을 사용하여 선수들에 대한 측정항목의 적합성(goodness-of-fit)과 난이도(item

difficulty)를 분석하였다. FMS측정 결과, 총 점수 평균은 10.02±1.79점이였으며, HS, SM, TSPU를 제

외한 DS, RS, IL, ASLR가 적합한 측정항목으로 나타났다(0.5< x <1.5). 또한, 적합한 측정항목인 DS, IL,

ASLR, RS의 난이도는 2.08, .26, -3.16, .83(logit)으로 나타났으며, 순서대로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

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U-19 축구선수들의 기능적 움직임의 수준이 성인 선수들 보다 낮으며, FMS 측정항

목들이 종목의 특성과 선수들의 연령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어: 기능적 움직임 검사(FMS), 축구 종목의 움직임 특성, 적합성

서 론1)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거의 전통적인 트

레이닝 방법은 근력, 파워, 지구력, 민첩성, 스피드와 같

은 체력요소의 측정 및 평가를 통한 훈련에 중점을 두었

다면(Kiesel et al., 2007), 최근의 트레이닝 방법은

체력요소들을 위한 전통적인 체력훈련과 함께 기능적 움

직임 훈련을 통해 움직임의 질적인 향상을 강조하고 있

다(Frost et al., 2012). 기능적 움직임이란 근력과 근

신경계 조절능력을 통해 운동 수행 중 체간의 안정성과

사지의 가동성을 제공하는 움직임을 뜻하며, 이는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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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운동수행능력을 만들어 내는 필수 요소 이다

(Lloyd et al., 2015; Mills et al., 2005). 효과적인

기능적 움직임 패턴에 기초한 강한 힘을 발현하면서 몸

의 분절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운동수행능력에 가

장 중요한 요소이다(Lloyd et al., 2015). 기능적이지

못한 움직임은 근신경계 조절 능력을 저하 시켜 근력 불

균형이나 신체의 비대칭을 초래하며(Chorba et al.,

2010; Kraemer et al., 2004; Mens et al., 1999;

Sprague et al., 2014; Snijders et al., 1993), 이

러한 움직임의 기능 부전은 스포츠 활동에서 빈번히 일

어나는 착지나 급격한 방향전환과 같은 동작 중 부상당

할 확률을 높게 한다(Witvrouw et al., 2000). 특히

선행연구에 따르면 U-19 선수들은 성인에 비해 성숙되

지 않은 운동제어와 운동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보다 복

잡한 움직임 패턴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체육과학연구, 2015, 제26권, 제4호, 97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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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9 선수들에게 기능적 움직임 평가를 실시하고 움직

임 조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실행하는 것은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하고 격렬한 움직임을 수행

해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Hewett et al., 2005;

Lloyd & Oliver, 2012; Lloyd et al., 2015;

McLeod et al., 2011; Myer et al., 2009). 기능적

움직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최근 스포츠 현장

에서는 기능적인 움직임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기능적 움

직임 검사(Functional Movement Screen: FMS)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른 평가들과 달리, 저렴하고 휴

대성이 좋은 간편한 도구들로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간단하게 측정이 가능하며 수치화된 자료를 제공함으로

써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

점 때문에 축구와 같이 많은 수의 선수들이 포함된 팀 스

포츠 종목 코치 및 트레이너들의 FMS 활용도는 높아지

고 있으며 FMS와 축구선수와의 관계 또한 연구되고 있

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는 FMS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

수들의 운동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비대칭성 패턴을

확인하였고(Schmidtlein et al.,2012), U-19 축구선

수들의 운동수행능력을 측정하는 테스트 결과들과

FMS 테스트 결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Lloyd et

al., 2015). 축구뿐만 아니라 미국 미식축구 리그에서

는 선수들의 시즌 전 FMS 총점이 14점 이하인 경우에

시즌 중의 부상 확률이 높았으며(Kiesel et al.,

2007), 미국 대학 핸드볼 및 농구선수들은 FMS의 총

점이 17점보다 낮으면 하지 부상 확률이 약 4.7배 이상

높았다 (Letafatkar et al., 2014).

그러나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종목의 특성이나 선

수들의 나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FMS의 총점

만으로 운동수행능력 및 부상과의 관계를 규명하려 하였

다. 선수들은 자신들의 종목에서 요구되는 최고의 운동

수행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그 종목에 맞는 체력요소나

동작을 반복적으로 훈련한다. 이러한 이유로 선수들은

특정 체력요소에 집중된 발달이 있지만, 반복된 특정 움

직임에 의해 전반적인 움직임 패턴이 고정되고 이는 기

능부전을 야기 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축구선수들의 움

직임 패턴에 적합한 FMS 측정항목을 선별 후 기능적

움직임 특징을 파악하고, 측정과정이 간소화 된다면 현

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아 질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발달이 진행 중인 U-19 선수들의 근신

경계 조절 능력과 이로 인한 효과적이지 못한 움직임의

패턴은 신체의 성장 정도에 따라 운동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선수들의 종목의 특성이나 연령

에 따른 FMS 측정항목의 선택적인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고 FMS의 총점만으로는 선수들의 운동수행능력과

부상을 평가 및 예측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Butler et

al., 2010; Okada et al., 2011). 문헌 고찰 결과

FMS로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선수들의 기능적인 움직

임을 평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700개의 팀에 40,000여명

의 축구선수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 U-19 축구선수의

비중은 약 1,500개 팀에 32,000여명으로 조사되고 있

다(대한축구협회, 2014). 앞으로 FMS는 유소년 트레

이닝 현장에서도 그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이라 예측되

며, 축구의 특성과 연령에 맞는 FMS의 활용이 필요하

다. FMS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훈련방법을 적용하

는 것은 앞으로 선수들의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FMS의 결과를 통해 U-19 축구선수집

단에 적용된 FMS 측정항목들의 적합성과 난이도를 분

석하여 U-19 축구선수들의 기능적 움직임 특성을 파악

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파주 NFC U-19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

중 연구의 취지에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30명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은 최소 6개월

이내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선수들로 선정하였으며, 연

구자의 지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선수들을 대상으

로 하였다. 병력에 관한 설문지와 연구 참여에 대한 동

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연구자는 실험 진행 전 연구자가

의도하는 연구의 목적이나 가설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연구 대상자의 세부적인 신체적 특성

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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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mean±SD

나이(yr) 19.3±0.66

신장(cm) 178.7±7.09

체중(kg) 70.2±6.45

BMI(kg/) 22.0±1.22

표 1.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n=30, mean=평균값,

SD=표준편차, BMI=체질량지수)

연구 방법

평가방법은 FMS의 총 7개의 항목을 측정하였다

(Deep Squat: DS, Hurdle Step: HS, In-line

Lunge: IL, Shoulder Mobility: SM, Active

Straight Leg Raise: ASLR, Trunk Stability

Push-Up: TSPU & Rotary Stability: RS). 측정

전, 평가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며, 왼쪽과

오른쪽을 평가하는 테스트는 기본지침에 따라 왼쪽부터

실시하였다. 최종 결과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테스트 하

는 경우는 가장 적게 나온 점수를 기록하였다. SM,

TSPU, RS에 대한 clearing tests들을 실시하여 통증

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총 21점 만점으로 0~3점의 순

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FMS-ki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은 Cook et al.(2006a & 2006b)

의 연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측정은 FMS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소지한 3명의 평가자가실시하였다.

점수 내용

3 완벽한 동작을 수행함

2 동작을 실행하나 완벽하지 못함

1 동작수행을 하지 못함

0 통증이 있음

표 2. FMS 점수 순위 척도

Cook et al., (2006a & 2006b)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의 신체 정보와 FMS점

수들을 Window용 SPSS/PC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기술 통계치(mean, SD)를 산출하였다. 또한,

측정항목과 선수집단의 특성을고려해적합성(goodness

-of-fit)과 난이도(item difficulty)를 구분할 수 있는

Rasch 모형을 사용하였다. Rasch 모형을 적용하기 위

하여 winsteps 3.73을 사용 하였으며, 측정항목과 선

수집단과의 적합성을 보기 위한 적합도 값(내적합 값:

infit & 외적합 값: outfit)은 0.5 이하이거나 1.5이상

인 값은 적절하지 못한 문항으로 판단하여 난이도 평가

에서 제외하였다(이준우 등, 2013). 각 테스트의 난이

도는 logit 값이 클수록 수행하기 어려운(severe) 검사

로 판정된다.(이재신과 박소연, 2006).

결 과

U-19 축구선수들의 FMS 평균 점수

U-19 축구선수들의 FMS를 측정한 결과 각 측정항

목들의 평균점수는 <표 3>과 같다. DS, HS, RS, IL,

TSPU, SM, ASLR의 순서로 낮게 나타났고, 7가지 항

목들 총 점수의 평균은 10.02±1.79으로 측정되었다.

평가 항목 mean±SD

Deep Squat (DS) 1.13±0.35

Hurdle Step (HS) 1.27±0.45

In-line Lunge (IL) 1.40±0.56

Shoulder Mobility (SM) 1.60±0.77

Active Straight Leg Raise (ASLR) 2.07±0.69

Trunk Stability Push-Up (TSPU) 1.43±0.82

Rotary Stability (RS) 1.30±0.47

total 10.02±1.79

표 3. U-19 축구선수들의 FMS 평균점수

U-19 축구선수들의 FMS 적합도와 난이도

30명의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7가지 FMS

테스트들의 측정 점수를 Rasch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적합도 값(infit, outfit)과 logit 값은 <표 4>와 같다.

적합도 값 분석결과 TSPU의 내, 외적합도 값은

1.74(logit)와 1.60으로 1.5보다 높게 나와 부적합한

값이므로 제외하였다. 이 후 2번째, 3번째 분석결과

SM(1.71), HS(1.65) 값으로 측정되어 제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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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4가지 테스트 항목들의 내·외적합도 값이 적합으

로 나오게 되었다(0.5< x <1.5). 따라서 TSPU, SM,

HS이 부적합한 테스트로 밝혀졌다. 적합한 항목으로 나

온 테스트들은 DS, RS, IL 그리고 ASLR로 나타났다.

난이도 분석은 적합한 항목으로 나온 4개의 항목에 대해

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DS, RS, IL, ASLR들의

logit 값들은 2.08, .83, .26, -3.16로 각각 나타났으

며, DS, RS, IL, ASLR의 순서대로 난이도가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평가 항목 Infit Outfit Logit

Deep Squat (DS) 1.12 .91 2.08

Hurdle Step (HS) - - -

In-line Lunge (IL) 1.11 1.00 .26

Shoulder Mobility (SM) - - -

Active Straight Leg Raise (ASLR) .74 .73 -3.16

Trunk Stability Push-Up (TSPU) - - -

Rotary Stability (RS) 1.05 1.38 .83

표 4. U-19 축구선수들의 FMS 평균점수

<그림 1>은 대상자-문항 분포도(item-person map)

이며, 대상자들의 능력(좌)과 측정항목의 난이도(우) 분

포 형태를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FMS의 결과를 통해 U-19 축구선수 집단

에 적용된 FMS 측정항목들의 적합성과 난이도를 분석

하여 U-19 축구선수들의 기능적 움직임 특성을 파악하

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U-19선수들의 기능적 움직

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30명의 U-19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FMS를측정한결과총점의평균이10.02±1.79

점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성인

선수들의 FMS 기준 점수 (cut-off score)로 제시된

14점이나 17점 보다 비교적 낮은 점수이며(Kiesel et

al., 2007; Letafatkar et al., 2014), Lloyd et

al.(2015)의 연구에서 나타난 유소년 축구선수들의 연

령별 FMS 총점 보다도 낮은 점수이다. 유소년 축구선

수들을 연령별로 나누어 연구한 Lloyd et al.(2015)의

그림 1. 대상자-문항 분포도(item-person map)

(FMS1=DS, FMS3=IL, FMS5=ASLR, FMS7=RS)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11세 이하(11.2±0.5세), 13세

이하(13.2±0.2세), 16세 이하(15.6±0.7세) 팀 선수

들의 FMS 총점이 각각 12.0±1.5점, 12.5±3.0점,

16.0±2.0점으로 나타났다. 신체의 성장에 따른 FMS

총점의 차이는 근신경계 제어 능력의 성장이 복잡한 움

직임을 보다 수월하게 하여 FMS에서 평가하는 기능적

움직임의 수행에 도움이 되고, 이는 잠재적인 운동수행

능력 향상과 연관되어 있다(Lloyd et al., 2015;

Lloyd et al., 2012; Seefeldt.V., 1980). 이처럼 우

리나라 축구선수들의 낮은 FMS 총점은 성숙되지 않은

근신경계 제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실전 경기 위주의

훈련방법으로 복잡한 움직임을 불가피하게 반복시켜 기

능적 움직임 패턴을 악화 시켰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FMS의 총점을 통해 운동수행

능력을 예측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Kiesel et al.,

2007; Kiesel et al., 2011), 실제 스포츠 및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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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 현장에서도 FMS를 통해 부상의 원인인 근력 불균

형, 근신경계 조절 결핍, 비대칭과 같은 기능부전을 평

가하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U-19선수들의 기능적 움

직임 평가를 통해 선수들의 움직임 수준을 파악하고, 이

를 바탕으로 체력요소 훈련과 기능적 움직임 훈련이 적

절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Rasch 모형을 통해 적합성이 낮은 테스트로 나온

TSPU, SM, HS는 U-19 축구선수의 기능적 움직임을

평가하기에는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며, 적합성

이 높은 테스트로 나온 DS, RS, IL, ASLR의 점수는

U-19 축구선수의 특성에 맞는 기능적 움직임을 평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테스트라고 사료 된다. 이와같은 결

과는 축구선수들의 운동수행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들

과 FMS 측정항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

과와 일치하였다(Lloyd et al., 2015). 본 연구의 결과

와 일치한 결과를 보여 준 Lloyd et al.(2015)의 연구

에서는 Rasch 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테스트 결과들 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DS, RS, IL, ASLR의 항

목들이 축구선수들의 운동수행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

들과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 Lloyd

et al.(2015)는 축구종목에서 점프, 방향전환, 가속들

과 같은 동작들이 주로 요구되기 때문에 스쿼트 점프,

반응력, 민첩성 테스트가 축구종목 특성을 대표 할 수

있는 테스트라 하였고, 이 테스트들과 상관관계가 높은

DS, RS, IL, ASLR의 항목들이 축구선수들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점프, 방향전

환, 가속과 같은 역동적인 운동수행능력을 요구하는 축

구선수들에게는 위의 4가지 항목이 우선적으로 평가되

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Rasch 모형을 통해 U-19 축구

선수들에게 가장 높은 난이도를 보인 항목은 DS(2.08)

이며, 가장 낮은 난이도를 나타낸 항목은 ASLR(-3.

16)이었다. 참고로 분데스리가 축구 선수들의 FMS 측

정 항목들의 결과 역시 DS의 점수 분포가 나머지 측정

항목들에 비해 가장 난이도가 높고 ASLR의 점수분포가

가장 낮게 나타나서(Schmidtlein et al., 2012) 본 연

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FMS 의 ASLR은 햄스트링

의 단축과 제한된 고관절의 가동성을 평가 할 수 있는 항

목이며, DS는 발목과 고관절의 가동성을 평가 할 수 있

는 항목이다. 그러므로 ASLR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것은 고관절의 제한이 심하지 않다는 의미이며, DS의

점수가 낮았던 것은 발목과 고관절의 가동성의 제한 중

에 발목의 가동성 제한이 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U-19 축구선수의 고관절 가동성 평가는 ASLR이 적

합한 항목이며, DS는 발목의 가동성을 평가하는데 적합

한 항목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발목관절 가동성의 제

한과 관련해서는 축구선수의 반복적이고 과사용되는 킥

동작이 발목의 가동성을 제한시켜 DS의 난이도를 높게

만들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축구경기

나 훈련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발목부상

(35.6%)이 가장 많이 일어났고, 1998년부터 2014년

월드컵 대회 기간 동안 일어난 부상통계에서는 발목을

포함한 하지 부상(65.4%)이 가장 높다고 보고되었다

(Mohib et al., 2014; Junge & Dvořák, 2015). 이

와 같이 축구선수들의 높은 발목 부상의 비율을 고려했

을 때 발목가동성의 제한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FMS를 통해 U-19 축구선수들의 기

능적 움직임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결과의 의미를 분석

하여 U-19 축구선수들에게 적합한 FMS 측정항목들과

난이도를 검증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Rasch 모형을 이용하여 운동 종목에 맞는 FMS

측정항목의 선별한 것은, 앞으로 다른종목에도 적절한

측정항목을 선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으로

는 U-19 축구선수들의 분석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성인 축구선수들의 자료 부족과 30명의 U-19

축구선수들만의 기능적 움직임을 평가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기능적 움직임이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제한점이 될 수 있다고 사

료된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목의 선수

들의 기능적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는 측

정 장비들의 추가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으며,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종목들에 적합한 FMS 측정항목

의 구분과 움직임 패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선수들의 수를 확보하여 다

양한 연령대의 선수들을 평가하고 연령별로 기능적 움직

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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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U-19 축구선수들의 기능적 움직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능적 움직임 검사(FMS)를 실시하였

고, 그 결과가 U-19 축구선수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

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구체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U-19 축구선수들의 FMS 총점은 성

인 선수들의 기준 점수보다 낮았으며, 이것은 성장 시기

에 수행 할 수 있는 움직임 능력을 벗어난 실전 경기위주

의 훈련이 움직임 패턴을 악화 시켰을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U-19 축구선수들의 FMS 측정항목들의 결과

를 Rasch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총 7개의 FMS 측정

항목들 중에서 DS, RS, IL, ASLR이 U-19 축구선수

들의 기능적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적합하다고 나타났다.

셋째, Rasch 모형으로 분석된 U-19 축구선수들에게

적합한 FMS 측정항목들의 난이도는 DS이 가장 높고,

ASLR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DS, RS, IL, ASLR의

순서대로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

과는 FMS 측정항목들이 종목의 특성과 선수들의 연령

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

한 방법을 바탕으로 종목과 연령에 맞게 선수들의 특징

을 파악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선수들의 관리 및 훈련 프

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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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of Functional Movement Ability in Korean
National Youth Soccer Players

Yongsuk Choi, Suji Choi, Yunjung Kang, Dongkyu Jang, Daum Jung, Mina Park, 
Sungwoo Kang, Jihyun Chun, Miyoung Lee, & Junggi Hong

Kookmin University

The primary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national youth soccer

players’ functional movements. The secondary purpose was to examine whether certain tests of

Functional Movement Screen (FMS) meaningfully achieve goodness-of-fit for the soccer-specific

movements. Korean national youth soccer players (30 male players, 18.37 ± 0.67 yrs, 178.7±7.09 cm,

70.2±6.46 kg), performed FMS tests [deep squat (DS), hurdle step (HS), in-line lunge (IL), shoulder

mobility (SM), active straight leg raise (ASLR), trunk stability push-up (TSP), and rotary stability (RS)].

The mean (±SD) FMS composite score and each test score were calculated. Rasch analysis, which was

used to determine the goodness-of-fit for the tests, was applied to examine the item difficulty of the

FMS tests. The mean FMS composite score was 10.2± 1.79; the mean DS, HS, IL, SM, ASLR, TSP, and

RS score were 1.13±0.35, 1.27±0.45, 1.4±0.56, 1.6±0.77, 2.07±0.69, 1.43±0.82, and 1.3±0.47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asch analysis, 4 tests (DS, IL, ASLR, and RS) were shown to be within the

acceptable range (infit & outfit > 0.5 ~ < 1.5). The other 3 tests (HS, SM, and TSP) were shown to be

out of acceptable range. The additional analysis revealed the DS (logit = 2.08) as the most difficult test

and ASLR (logit = -3.16) the least.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players’ FMS composite

score was lower (< 14) than the cut-off points used by previous studies for different athletes. The

further study is warran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cores of the tests appeared to be

soccer-specific in the present study and the level of performance variables.

Keywords: functional movement screen (FMS), soccer-specific movement, goodness-of-f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