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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엘리트스포츠 성공요인 정책 분석 모형인 

SPLISS의 요소들을 기반으로 대만 프로야구 선수의 경력 개발 지원 및 

은퇴 후 지원 정책의 사례분석을 통해 스포츠참여자들(대만 프로 

야구관계자들)이 대만 프로야구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아가 현재 대만 프로야구 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1) 스포츠참여자들이 

대만 프로야구 선수의 경력 개발 지원 정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2)스포츠참여자들이 대만 프로야구 선수의 경력 개발 지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3)스포츠참여자들이 

대만 프로야구 선수의 은퇴 후 지원 정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4)스포츠참여자들이 대만 프로야구 선수의 은퇴 후 지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서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심층 면담, 해외 선행연구와 

행정원교육부체육청, 국가발전위원회 등 다각적인 문헌 수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유목적적 표본추출의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 선수 6명, 

관계자 4명을 선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전사, 반복된 숙독, 유의미한 

정보의 선정, 주제 범주화 등의 귀납적 분석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진실성을 위해 삼각 검증, 연구 참여자 확인, 동료간 

검토의 과정을 거쳤다. 

이상의 연구 과정으로 획득한 결과를 활용하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만 프로야구 선수들은 재정적 불안과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선수 경력 개발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선수들의 

재정적 불안으로 인해 승부조작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있는데,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해 프로 야구 선수들이 지속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야구는 대만의 대표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야구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본인이 훈련하는 야구장이 양호하지 않아 쉽게 부상을 당하게 되고, 

훈련할 야구장이 부족하여 본인의 기량이 저하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선수 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정부 주도의 지속적인 

야구장 관리 정책을 통해 선수에게 보다 나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만 프로야구 선수들은 스스로도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인식하지 못한채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선수들 스스로가 

본인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이들의 인식 제고를 통해 

정부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알게 되어, 선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대만 프로야구선수 은퇴 후 지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있었지만, 다른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야구 선수들이 은퇴 후 

사회적으로 부적응하고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등의 사건을 통해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부에서 관련된 정책을 통해 

지원할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프로야구, 선수 지원, 은퇴 지원, 정책 

학   번 : 202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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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960-80년대의 냉전 시기부터 미국과 소련은 군사, 정치, 경제 

등의 분야에서 경쟁이 심화되어 점차 스포츠 영역까지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40여년 간에 많은 국가들이 올림픽과 같은 국제스포츠대회의 

성적을 점차 중요시하게 되어, 자국 대표팀의 성적이 그 국가의 지위와 

국력으로 상징되었다(박영남, 2012). 그래서 우수한 성적을 얻기 위하여 

미국, 동독, 소련 등 나라들이 엘리트선수 양성을 국가의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로 배정하였다. 즉, 많은 국가들에서 엘리트스포츠와 

엘리트스포츠 발전의 투자는 이데올로기적 우월성을 표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Green & Houlihan, 2005). 비록 현재 소련은 이미 

붕괴되었지만 각국의 스포츠 무대 전쟁은 날이 갈수록 격렬해져, 

세계적인 스포츠 군비 경쟁(global sporting arms race)의 형세는 이미 

굳어졌다고 할 수 있다(Oakley & Green, 2001). 따라서 많은 정치인과 

미디어는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의 수상 실적을 국제적인 

스포츠성공의 지표로 여기고 있다(De Bosscher et al., 2009).  

오늘날에도 엘리트스포츠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가치는 확대되어 스포츠 자체의 목적을 넘어 많은 

국가들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간주되고 있다(Green & Houlihan, 2005). 이러한 국제적인 

현실을 반영하듯이 많은 국가들의 정부는 자국의 우수한 엘리트선수 

양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엘리트스포츠 시스템의 정책적 제도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Bergsgard 

et al., 2007; Green & Houlihan, 2005).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 아래, 일부 서양 학자들은 국제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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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에서의 성공을 위한 엘리트 스포츠 발전과 육성 정책을 제고하고자 

엘리트 스포츠 정책 발전과 관련된 학문을 정립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GDP, GNP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변수들과 올림픽에서의 경기력 

성과 간에 인과관계를 밝히려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Condon et al., 

1999; Den Butter & Van der Tak, 1995; Gartner, 1989; Jokl, 1964; 

Levine,1974; Novikov & Maximenko, 1972). 그러나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일부 학자들(De Bosscher et al., 2006, 2008, 2009; Green & 

Houlihan, 2005; Houlihan & Green 2008; Merkel, 1995; Oakley & 

Green, 2001; Tan & Green, 2008)은 엘리트스포츠의 발전 및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으로서 재정, 인재육성, 코칭, 시설 등과 같은 정책 요소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엘리트 스포츠 성공요인의 

이론적·개념적 정책분석모형을 확립하고 학문적 지식의 생산과 폭을 

넓히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 즉, 여러 국가들에서 엘리트스포츠 

발전에 관한 정책적 정보와 지식의 체계화를 통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해 

왔으며, 이는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위한 시스템과 정책 요소들을 

이해하도록 학문적 기여를 해 왔다는 사실이다(박영남, 2012). 

대만 사회와 학계에서도 세계의 추세와 비슷하게 발전하며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대만은 1971년 유엔 탈퇴와 1978년 미국과의 단교 

사건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고립되었고, 야구는 대만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더욱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대만 

야구 대표팀이 리틀리그야구 월드시리즈(Little League World 

Series)에서 총 10번의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대만을 가장 대표하는 

스포츠가 되었다. 이때부터 대만 국민들은 국제스포츠대회에서 

엘리트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국 선수들의 국제적 성공을 

바라게 되었다. 그리고 엘리트스포츠를 통해 일어난 대만 국민들의 

민족적 자긍심은 국제스포츠대회에서 강조되었다(Chen & Lin, 2020). 

이런 사회 분위기 가운데 대만에서는 엘리트스포츠의 발전을 국가의 

주요 스포츠정책으로 추진하는 패러다임을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만 야구의 발전은 백 년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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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는 민간종교(folk religion)의 성격으로 띠게 되었다. 이는 대중 

공통의 이데올로기를 향상시키고, 야구를 우상화하는 문화를 만들며 

국민들에게 야구가 신성한 운동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더욱이, 1998년 

프로야구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진출하게 된 후, 국제야구대회의 성적은 

더욱 중요시 되었고, 오늘날 국가 민족의 존망이 걸린 “야구관”은 

국민의 뇌리에 더 깊게 남게 되었다. 이는 국민이 야구에 치중하는 수준, 

특히 국제야구대회에서 대표팀의 성적을 중요시하는 정도는 다른 스포츠 

종목과 전혀 비교할 수 없게 되었다(Hsu, 2008).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대만에서는 엘리트 야구 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부터 국제 스포츠성공을 위한 

엘리트스포츠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며, 대만 국민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일으키는 도구로서 1988년 서울올림픽까지 야구 정책은 주로 

엘리트 스포츠로 집중되었다. 이에 역대 대만 야구 대표팀의 국제대회 

성적은 항상 다른 나라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유소년과 청소년 야구 

대표팀의 성적이 굉장히 뛰어나, 최근 10년간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이 

연령별로 개최한 U12, U15, U18, U23(전 U21) 야구 월드컵에서 세계 

챔피언을 총 네 번이나 차지하였고, 2019년에는 U12와 U18이 함께 

우승하는 영광스러운 성과도 거뒀다(台灣棒球維基百科, n.d.). 

그러나 대만 야구의 발전은 항상 순조로운 것은 아니였다. 다른 

나라들도 정책 입안으로 야구 발전에 개입한 가운데서 대만은 여전히  

야구 생태계를 조성하지 못 했으며, 국제야구대회를 제외하고는 성인 

선수들이 뛸 만한 환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제스포츠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을 보이며 해외 프로 구단들의 주목을 

받은 유망주 선수들은 자국에 남지 못하고 해외로 유출되었다(溫智勝, 

2004).  

그래도 대만의 대표적인 스포츠로서 야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문제를 발생할 때마다 해결하고자 많은 

정책을 펼쳐 왔다. 예를 들면, 야구 인재 유실을 방지하도록 정부는 

1989년에 프로 리그 촉진, 엘리트스포츠 제도화, 선수들의 진로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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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목적으로 국가체육건설 중기계획 (國家體育建設中程計畫, 

Medium-term Plan for National Sport Construction)을 실행했다. 

그리고 대만 야구 대표팀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09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orld Baseball Classic, WBC)때 중국에 패한 사건과 

프로리그 지속적인 승부조작으로 인한 야구 정책의 침체기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 총통인 마잉주 (馬英九, Ma Ying Jeou)가 직접 나서서 

야구진흥마스터플랜 (振興棒球總計畫, The Revitalization Plan for 

Baseball)을 주도하였다.  

그 결과 2013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대만 대표팀이 8강 

진출에 성공했고, 세계야구소프트불연맹(World Baseball Softball 

Confederation, WBSC) 세계 야구 랭킹에서도 앞서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만 정부의 노력을 통해 2017년 대만 타이베이에서는 처음으로 

대형 종합 스포츠 경기 대회(Multi-sport event)인 하계 

유니버시아드(Summer Universiade)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며, 

엘리트스포츠를 향한 대만 국민들이 관심도 증대되었다(Chen & Lin, 

2020).  

위에 살펴본 것과 같이 대만 정부와 국민의 전폭적 지원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엘리트스포츠 야구 정책의 발전 과정과 그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실패의 원인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며 국제 스포츠 

성공의 판도를 결정하는 엘리트 스포츠 정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 2013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제외하고는 대만 성인 야구 대표팀의 국제 야구 대회 성적은 지속적으로 

부진했다. 특히 프로리그 선수 위주의 대표팀은 아마추어 야구협회와 

프로연맹 간의 논쟁으로 인해 논란이 일어났고, 프로리그에서도 승부 

조작 스캔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이는 유·청소년 야구 대표팀의 

좋은 기량과 완전히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야구가 대만의 대표적인 

스포츠임을 감안할 때, 왜 유·청소년 대표팀과 성인 대표팀 간에 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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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나타나고, 선수 양성 시스템에 있어 균열이 생기는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다시 말해, 기량이 탁월했던 아마추어 선수들이 성인과 

프로선수가 되고 난 후, 국제 무대에서 그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陳信中 등(2015)은 대만 야구 발전 장애 요인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현재 대만 프로야구 2군의 선수 수가 부족하며, 일부 구단의 

선수 훈련 시설 등이 미비한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비록 각 

구단 선수에게 최저 임금 수준을 보장해 주고 있음에도 선수 간 

임금에는 일정한 기준이 없는데, 이러한 이유들이 유망한 선수들의 

프로야구 진출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국제적인 스포츠성공과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재능 있는 선수를 국제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제반 시스템과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De Bosscher et al., 2008). 

또한, 어떠한 산업이라도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충분하고 우수한 인재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고(曾慧青, 2009), 개인의 유전적인 특징이나 

재능에 관계없이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한 개인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한다(Bloom, 1985). 또한, 

Green(2005)의 스포츠개발이론에 따른 효과적인 스포츠개발 모델은 

선수입문(recruitment), 선수지속(retention), 그리고 

선수진급(transition, advancement) 등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특히, 

마지막 단계인 선수진급에 있어 선수가 더 경쟁력 있는 팀, 클럽 또는 

스쿼드로 진출하면, 선수는 기술을 강화해야 할 스트레스를 

극복해야하고 이외에도 새로운 선수 집단, 코칭 및 새로운 역할기대에도 

적응해야 한다. 그러므로 선수들이 상급 수준에서 꾸준한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수의 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엘리트스포츠 성공요인의 이론적이며 개념적인 

정책분석모형 중 De Bosscher 등(2006)의 9개 정책요소들로 구성된 

국제 엘리트스포츠 성공을 위한 정책분석 틀인 SPLISS(Sport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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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Leading to International Sporting Success) 모형을 차용하여 

거시적인 스포츠정책 관점에서 엘리트스포츠로서 현재 대만 프로야구의 

발전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모형은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olicy and Politics, European Sport Management Quart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Management , 그리고 Sport 

Management Review 등의 저명한 국제학술지에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며 현재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金 雪 , 2016). 게다가 

SPLISS 모형 연구자들은 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s), 

국제스포츠기구, 그리고 연구자와 합력하여 다양한 국가의 엘리트스포츠 

발전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SPLISS 모형의 적합성은 

이미 각국 학계에서 인정된 모형이라 할 수 있다(陳昱文 et al., 2018).  

특히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대만 프로야구에 존재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SPLISS모형에 근거하여, 대만 

프로야구선수의 경력 개발 지원 및 은퇴 후 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춰 

대만 프로야구 정책을 분석할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국제 엘리트스포츠 성공을 위해 사용되었던 

정책분석모형인 SPLISS를 차용하여 대만 프로야구 정책 요소를 

경험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만 프로야구 

발전의 맥락에서 대만 야구 경기력 강화를 바탕으로 국제스포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국제 엘리트스포츠 성공요인 정책 분석 모형인 SPLISS의 요소들을 

기반으로 대만 프로야구 선수의 경력 개발 지원 및 은퇴 후 지원 정책의 

사례분석을 통해 스포츠참여자들(대만 프로 야구관계자들)이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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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아가 현재 대만 

프로야구 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3.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했다. 

 

 

1) 스포츠참여자들이 대만 프로야구 선수의 경력 개발 지원 정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2) 스포츠참여자들이 대만 프로야구 선수의 경력 개발 지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3) 스포츠참여자들이 대만 프로야구 선수의 은퇴 후 지원 정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4) 스포츠참여자들이 대만 프로야구 선수의 은퇴 후 지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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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의 정의 

 

 

1) SPLISS  

 

 

Sports Policy Factors Leading to International Sporting Success 

-국제적인 엘리트스포츠 성공요인의 정책 모형 

 

 

2) 스포츠개발이론  

 

 

스포츠 전체 또는 일부 스포츠 종목의 스포츠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 참여의 주요 문제(선수입문, 선수지속, 선수진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한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Green, 2005). 

 

 

1.5.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만 행정원교육부체육청(教育部體育署; 

Sports Administration, Ministry of Education), 

국가발전위원회(國家發展委員會, National Development Council), 

중화민국야구협회 (中華民國棒球協會, Chinese Taipei Baseball 

Association, CTBA), 대만 프로야구리그인 

중화직업봉구대연맹(中華職業棒球大聯盟, Chinese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이하 CPBL리그), TPBPA선수협회(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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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Association)의 내부자료와 시청각자료, 

관련 사설 그리고 CPBL리그 소속 지도자와 선수, 관련 스포츠정책 

입안의 실행과 연구를 담당하는 대상자들의 면담과 참여관찰 자료만을 

사용하였기에 전체의 의견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해외 연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선행연구의 정책요소가 자료 

분석적 측면에서 접근하였기에 대만 야구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일부 

자료를 수집하는데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보다 가치 있는 

정책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례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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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엘리트스포츠 성공요인 정책 분석 모형인 

SPLISS의 요소들을 기반으로 대만 프로야구 선수의 경력 개발 지원 및 

은퇴 후 지원 정책의 실증적 사례분석을 통해 대만 프로야구 정책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아가 현재 대만 프로야구 정책의 

발전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대만 

야구의 배경, 스포츠개발모델, 그리고 다음과 같이 국제 엘리트스포츠 

성공을 위한 정책요소 모형의 주요 개념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2.1. 대만 야구 

 

 

2.1.1. 대만 야구의 도입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반 대만일치시기에 일본인이 대만에 

야구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당시 야구는 대만으로 일하러 온 일본인의 

오락 활동일 뿐이었다. 그 당시 대만인은 야구 용품을 구매할 여유가 

없었으며 또한 야구를 즐긴다는 것이 일본 식민 통치에 대한 저항이라는 

오해가 생길까 봐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일본인의 

홍보와 운동회의 개최 등 여러 적극적인 활동 아래 대만인도 단지 

구경하는 것에서 벗어나 점차 야구의 재미를 알아가기 시작하였다. 

야구가 대만에서 활성화되는 한편, 1915년과 1922년에 

북부야구협회(北部野球協會)와 대만체육협회(台灣體育協會)가 잇따라 

설립되었다 (溫勝智, 2004). 더 나아가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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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대만인을 일본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하여 야구를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Lin & Lee, 2007). 게다가 1931년에 대만인과 

원주민과 대만에 거주하는 일본인으로 구성된 KANO라는 고등학교 

야구부가 대만 고등학교를 대표하여 일본 고시엔 대회에 진출하게 

되었고 거기서 준우승을 차지함으로 인해 대만에 1차 야구 열풍이 

불었다(대만야구백년, 2017).  

2차 세계 대전 이후, 대만인의 생활은 패전의 여파로 인해 곤궁에 

빠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시기부터 발전해 온 야구는 대만에서 

보편적인 대중 스포츠로 자리매김하였다. 물론 정부의 정책에 따라 

야구의 발전에 기복이 있었지만 '배불리 먹고 야구를 본다'라는 유행어가 

생겨날 정도로 대만에서 야구의 인기는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야구 경기 관람은 대만인의 삶의 일부가 되었으며, 특히 

1970년대 많은 유소년과 아마추어 팀들이 잇따라 창단되었다(Lin, 

2010). 가장 잘 알려진 팀은 대만 동쪽 타이동(台東, Taitung)에 

위치한 홍계초등학교 야구부(紅葉少棒)로, 농구 만화 슬램덩크에 나오는 

쇼호쿠(상북)고등학교 농구부처럼 많은 이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홍계초등학교 야구부 팀원들은 주로 어려운 가정 형편의 원주민 

아이들로 구성되어 경비가 부족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1966년 대만 유소년 야구대회(全省學童盃)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신화를 

일구었다. 또한 1968년에는 홍계초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이 주축이 된 

대만 연합팀이 일본 간사이 지방 대표팀을 5:1로 굴복시킴으로써, 

대만에서는 다시 한 번 야구 붐이 일었다(이종성, 2016년 7월 12일). 

이러한 상승세를 기반으로 1969년 금용유소년야구단(金龍少棒隊, 

Golden Dragon little-league baseball team)은 리틀리그야구 

월드시리즈(Little League World Series)에서 대만 역사상 첫 세계 

챔피언을 차지하였다. 이는 대만의 야구 문화 발전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 간의 정치적 관계로 인해 국제정세에 악영향을 

받은 대만 국민들의 사기 증진에도 큰 힘이 되었다. 즉 야구 선수들은 

민족의 영웅으로 간주되었다(江仲文, 2010). 이 때부터 “아마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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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는 쿠바, 리틀 야구는 대만”이라는 말이 등장하여 1981년까지 

대만은 리틀리그야구 월드시리즈에서 총 10번 우승하였다.  

앞서 살펴보듯 야구 국제대회의 승리는 대만의 국가 위상과 국민 

통합에 큰 영향을 끼침으로써, 국민건강과 군사훈련에 집중되었던 

체육교육정책에서 벗어나, 1970년에 정부 차원에서의 엘리트스포츠에 

대한 정책이 추가되었다. 게다가 1971년에 대만은 유엔에서 탈퇴하여,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스포츠 외교는 외교 지평을 넓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溫勝智, 2004). 국제적인 주목을 끌기 위해 야구는 더욱 

유리한 도구가 되며, 국민의 선풍적인 관심과 함께 정부 정책 의제에 

도달하게 되었다.  

 

 

2.1.2. 대만 야구 최근 10년의 국제 성적 

 

 

표 II-1  

대만 U23 이상 야구 최근 10년의 국제 성적 

년도 대회 명 성적 비고 

2011 제39회 야구 월드컵 13  

2012 

제4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예선전 
1 

WBSC 

1라운드로 진출 

제26회 아시아선수권대회 2  

2013 제3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8  

2014 
제17회 아시안 게임 2  

제1회 U21 월드컵(현 U23) 1  

2015 

제28회 유니버시아드 1  

제27회 아시아선수권대회 2  

WBSC 프리미어 12 9  

2016 제1회 U23 월드컵 7  

2017 제4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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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유니버시아드 5  

제27회 아시아선수권대회 2  

2018 
제18회 아시안 게임 3  

제2회 U23 월드컵 5  

2019 

제28회 아시아선수권대회 1  

WBSC 프리미어 12 5 

도쿄 

올림픽으로 

진출 실패 

참고. 대만 야구 위키피디아 

 

 

표 II-2  

U18 대만 야구 최근 10년의 국제 성적 

년도 대회 명 성적 비고 

2010 
제24회 IBAF U18 

세계야구선수권대회 
1 

대만1, 호주2, 

쿠바3 

2011 
제9회 BFA U18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3 

일본1 , 한국2, 

대만3 

2012 
제25회 IBAF U18 

세계야구선수권대회 
3 

미국1, 캐나다2, 

대만 3 

2013 제26회 WBSC U18 월드컵 4 
미국1, 일본2, 

쿠바3 

2014 
제10회 BFA U18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3 

한국1 , 일본2, 

대만3 

2015 제27회 WBSC U18 월드컵 8 
미국1, 일본2, 

한국3  

2016 
제11회 BFA U18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2 

일본1 , 대만2, 

한국3 

2017 제28회 WBSC U18 월드컵 7 
미국1, 한국2, 

일본3 

2018 
제12회 BFA U18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2 

한국1 , 대만2, 

일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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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29회 WBSC U18 월드컵 1 
대만1, 미국2, 

한국3 

참고. 대만 야구 위키피디아 

 

 

표 II-3  

U15 대만 야구 최근 10년의 국제 성적 

년도 대회 명 성적 비고 

2010 
제6회 BFA U15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1 

대만1, 일본2, 

한국3 

2011 
제25회 IBAF AA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5 

미국1, 쿠바2, 

일본 5 

2012 제1회 WBSC U15 월드컵 3 
베네수엘라1, 

쿠바2, 대만3 

2012 
제7회 BFA U15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1 

대만1, 일본2, 

한국3 

2014 제2회 WBSC U15 월드컵 4 
쿠바1, 미국2, 

베네수엘라 3 

2015 
제8회 BFA U15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1 

대만1, 일본2, 

한국3 

2016 제3회 WBSC U15 월드컵 7 
쿠바1, 일본2, 

미국3 

2017 
제9회 BFA U15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2 

일본1, 대만2, 

한국3 

2018 제4회 WBSC U15 월드컵 3 
미국1, 파나마 

2, 대만3 

2019 
제10회 BFA U15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2 

일본1, 대만2, 

한국3 

참고. 대만 야구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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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대만 프로야구의 발전 

 

 

2.1.3.1. 리그 초기 발전 

 

 

1980년대까지 아마추어 야구의 선전과 함께 대만에서 

프로야구리그를 창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89년에 

CPBL리그는 네 팀을 창립함으로써 대만 프로리그의 역사가 

시작하였다(Wang et al., 2011). 대만 관중도 CPBL리그를 지지하며 

1990년부터 1995년까지 6년 동안의 총 관중수가 점진적으로 

상승하였다. 심지어 CPBL리그는 1992년에 한 경기 당 평균 입장객은 

거의 7천 명에 육박하였다(Lin, 2000). CPBL리그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1997년까지 팀 수가 네 팀에서 일곱 팀으로 늘어났다. 1995년에 

설립된 허신재단(和信集團)은 역사적인 계약금 대만 달러 약 

15억5000만으로 CPBL리그 1997년 부터 1999년까지 3년의 중계권을 

따냈다(Lin, 1995). 그러나 전망이 있는 CPBL리그는 승부조작 가담 

사건과 연맹 분열 사건이 발생하였고, 일부 구단들이 해체되면서 대만 

야구 환경은 전대미문의 침체기를 겪었다. 

1995년에 앞서 언급한 중계권 쟁탈에 실패한 방송국은 창단하려는 

네 개의 모기업과 함께 타이완메이저리그(台灣職業棒球大聯盟, Taiwan 

Major League Professional Baseball, 이하 TML리그)를 설립하였다. 

그러므로 1996년부터 대만프로야구리그가 두 개로 분리 되었고 당시 

여론은 TML리그의 창립이 대만프로야구 산업에 선의의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생각하였다. 하지만 빈약하고 느슨한 선수 시장은 

두 리그의 선수 수요를 전혀 감당할 수 없었다(Lin, 2010). 대규모 선수 

이직 파문과 두 연맹의 악의의 경쟁으로 CPBL리그 창립부터 쌓아왔던 

프로야구의 인기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팀에 대한 관심 또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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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2001년 대만에서 개최한 야구월드컵(IBAF Baseball World 

Cup)에서 대만 대표팀이 홈구장을 가득 메운 관중 앞에서 제3위를 

차지함으로써 대만 야구는 잠시 빛을 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리그는 

짧은 기간 동안 부흥하였고 2003년에 대만 스포츠주관기관의 협조 아래 

분리된 두 리그는 마침내 7개 팀으로 통합되었다. 이를 통해 

CPBL리그의 새로운 시작인 줄 알았는데 2005년부터 잇따른 승부조작 

사건으로 프로야구리그를 향한 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국민들의 

야구에 대한 열정도 함께 꺼졌다(Ting, 2015). 

  

 

2.1.3.2. 승부조작 사건 

 

 

CPBL리그 창립 이후 당시 CPBL리그 경기마다 표가 대부분 매진될 

만큼 야구 붐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퇴근 후 야구장에 방문하여 직접 

경기 관람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인파가 몰리면서 야구의 인기를 

악용하여 이익을 내고자 한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CPBL리그에서 승부조작으로 처음 기소된 검은 독수리(黑鷹事件) 

사건이 발생하면서 CPBL리그의 관중수가 폭락하였다(아래 표 II-4 

참조). 이로 인해 TV 중계 시청률 또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였으며 

직간접적으로 3개 팀이 해체되었다(Chen, 2015). 이후, CPBL리그는 

2001년 야구월드컵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대만 대표팀과 더불어 

슝디 엘리펀츠의 3번 연속 우승으로 인해 야구 열풍이 일었으며 잠시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2005년 검은 곰 사건(黑熊事件), 2007년 검은 

고래 사건(黑鯨事件), 2008년 검은 디미디어(黑米事件) 2009년 검은 

코끼리 사건(黑象事件) 등 승부조작이 지속되었으며 팬들에게 과거의 

아픔을 다시 떠오르게 하였다.  

특히 2008년 검은 디미디어 사건과 2009년 검은 코끼리 사건은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이다. 검은 디미디어 사건은 창단부터 구단 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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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조직에 연결되어 선수에게 승부를 조작하는 대가로 부정한 이익을 

제공하고 성접대를 권유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수들을 

유혹하였다(Ting, 2015). 구단주부터 코치, 선수, 그리고 직원까지 이번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은 CPBL리그 역사상 처음이었고, 이 사건 후에 

6개 팀 운영 체제에서 다시 4개 팀으로 리그를 운영하게 되었다(아래 

표 II-5 참조). 이 뿐만 아니라 2009년에 CPBL리그 초기 팀이며 

인기가 가장 높은 슝디 엘리펀츠에서 최대 규모의 승부조작을 자행했던 

검은 코끼리 사건은 대만 야구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Wang, 2010). 이 

사건에  26명의 선수가 연루 되었으며, 같은 해 해외파 선수 복귀로 

인한 리그의 흥행 조짐에 찬물을 끼얹었다(王文昇 & 盂峻瑋, 2010). 

CBPL리그에서 공식적으로 총 6번의 승부조작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 리그는 관중 유출, 구단 운영의 어려움, 그리고 선수 인재 유출 

등의 문제에 휩싸였다. 이는 2012년 이후 9년 동안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팀과 선수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을 때 

야구 팬들로 하여금 승부조작에 가담하였다는 의심을 갖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CPBL리그는 도박과 부정행위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위에 

기재된 6번의 승부조작 사건을 통해 CPBL리그에서 일어난 승부조작 

사건의 발단은 주로 선수 임금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처음 한 명으로부터 시작된 도박, 유혹 등 승부조작 행위가 구단 

전체로 퍼지게 된 것이다(Chen, 2015). 또한 이는 리그와 구단 내부와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선수에 대한 보장이 미흡했던 점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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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4 

CPBL리그 역대 년도별 경기당 관중수(명) 

참고. CPBL리그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재구성 

 

 

2.1.3.3. 2013년 이후 현황 

 

 

앞선 언급한 바와 같이 대만 프로야구 리그는 승부조작 논란을 

거듭하고 있지만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해외파 

선수들도 활약을 하고 있기에 팬들의 단합과 구심력을 결집시키고 

있다(Ting, 2015). 특히 2013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대만 

대표팀이 8강에 진출하여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으며 야구 붐을 다시 

이끌었고, CPBL리그의 경기당 평균 관중수가 역대 최고의 6,079 

명으로 기록하였다(黃立翰, 2020). 이후 관중수는 더 이상 최고치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5,000여 명 수준(Jian, 2016)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통해 CPBL리그의 발전에 안정적인 동력을 불어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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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도 CPBL리그의 인기는 여전히 기복이 있지만, 대만에서 

CPBL리그는 진정한 프로리그로 인정받고 있다 . 또한 야구는 대만인이 

가장 즐겨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이며, 경기 관람 비율 역시 스포츠 종목 

중에서 가장 높다(王沛泳, 2001). 그리고 대만 행정원교육부체육청에서 

발행한 2018년 국민 스포츠 소비지출 조사 

(我國民眾運動消費者支出調查)에 의하면 관람스포츠에 있어서 야구 경기 

관람 소비지출은 전체 비중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특히 국제 

대회의 승부는 늘 전 국민의 주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만 국민들의 

민족주의에도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야구는 여전히 대만의 가장 대표적인 스포츠라고 볼 수 있다(謝仕淵, 

2010).  

 

 

표 II-5 

CPBL 리그 역대 구단 수 변화 

연도 구단1 구단2 구단3 구단4 구단5 구단6 구단7 

1990

- 

1993 

슝디 

엘리펀츠 

(兄弟象) 

퉁이 

라이온즈 

(統一獅) 

웨이취안 

드래곤스 

(味全龍) 

싼상 

타이거스 

(三商虎) 

   

1993

- 

1995 

슝디 

엘리펀츠 

(兄弟象) 

퉁이 

라이온즈 

(統一獅) 

웨이취안 

드래곤스 

(味全龍) 

싼상 

타이거스 

(三商虎) 

스바오 

이글스 

(時報鷹) 

쥔구어 

베어스가 

(俊國熊) 

 

1996

- 

1998 

슝디 

엘리펀츠 

(兄弟象) 

퉁이 

라이온즈 

(統一獅) 

웨이취안 

드래곤스 

(味全龍) 

싼상 

타이거스 

(三商虎) 

스바오 

이글스 

(時報鷹) 

싱농 

불스 

(興農牛) 

허신 

웨일즈 

(和信鯨) 

1999

- 

2000 

슝디 

엘리펀츠 

(兄弟象) 

퉁이 

라이온즈 

(統一獅) 

웨이취안 

드래곤스 

(味全龍) 

싼상 

타이거스 

(三商虎) 

싱농 

불스 

(興農牛) 

허신 

웨일즈 

(和信鯨) 

 

2001 
슝디 

엘리펀츠 

(兄弟象) 

퉁이 

라이온즈 

(統一獅) 

싱농 

불스 

(興農牛) 

허신 

웨일즈 

(和信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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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슝디 

엘리펀츠 

(兄弟象) 

퉁이 

라이온즈 

(統一獅) 

싱농 

불스 

(興農牛) 

중신 

웨일즈 

(中信鯨) 

   

2003 
슝디 

엘리펀츠 

(兄弟象) 

퉁이 

라이온즈 

(統一獅) 

싱농 

불스 

(興農牛) 

중신 

웨일즈 

(中信鯨) 

제일 

진강 

(第一 

金剛) 

청타이 

타이양 

(誠泰 

太陽) 

 

2004 

- 

2007 

슝디 

엘리펀츠 

(兄弟象) 

퉁이 

라이온즈 

(統一獅) 

싱농 

불스 

(興農牛) 

중신 

웨일즈 

(中信鯨) 

La New 

베어스 

(La New

熊) 

청타이 

코브라스

(誠泰 

COBRA

S) 

 

2008 
슝디 

엘리펀츠 

(兄弟象) 

퉁이 

라이온즈 

(統一獅) 

싱농 

불스 

(興農牛) 

중신 

웨일즈 

(中信鯨) 

La New 

베어스 
(La New

熊) 

디미디어 

티렉스 

(米迪亞

暴龍) 

 

2009 

- 

2010 

슝디 

엘리펀츠 

(兄弟象) 

퉁이 

라이온즈 

(統一獅) 

싱농 

불스 

(興農牛) 

La New 

베어스 

(La New

熊) 

   

2011 

- 

2012 

슝디 

엘리펀츠 

(兄弟象) 

퉁이 

라이온즈 

(統一獅) 

싱농 

불스 

(興農牛) 

Lamigo 

몽키스 

(Lamigo

桃猿) 

   

2013 
슝디 

엘리펀츠 

(兄弟象) 

퉁이 

라이온즈 

(統一獅) 

EDA 

라이노스 

(義大 

犀牛) 

Lamigo 

몽키스 

(Lamigo

桃猿) 

   

2014

-

2016 

중신 

브라더스

(中信 

兄弟) 

퉁이 

라이온즈 

(統一獅) 

EDA 

라이노스 

(義大 

犀牛) 

Lamigo 

몽키스 

(Lamigo

桃猿) 

   

2017

-

2018 

중신 

브라더스

(中信 

兄弟) 

퉁이 

라이온즈 

(統一獅) 

푸방 

가디언스 
(富邦 

悍將) 

Lamigo 

몽키스 

(Lamigo

桃猿) 

   

2019 

중신 

브라더스

(中信 

兄弟) 

퉁이 

라이온즈 

(統一獅) 

웨이취안 

드래곤스 

(味全龍) 

푸방 

가디언스 
(富邦 

悍將) 

Lamigo 

몽키스 

(Lamigo

桃猿) 

  

2020 

중신 

브라더스

(中信 

兄弟) 

퉁이 

라이온즈 

(統一獅) 

웨이취안 

드래곤스 

(味全龍) 

푸방 

가디언스 

(富邦 

悍將) 

라쿠텐 

몽키스 

(樂天 

桃猿) 

  

참고. CPBL리그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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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포츠개발모델 
 

 

2.2.1. 스포츠개발의 개념 

 

 

스포츠 개발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 영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됐으며, 

1970년대 'Sports for All?' 캠페인을 통해 스포츠 참여자의 중요성에 

있어 초점을 맞추어 발전하였다. 1990년대부터 스포츠 참여자의 

중요성이 사회 각 분야에서 주목 받기 시작했고, 영국 정부는 스포츠가 

정책 결정에 있어 주요 사항임을 인식하고 생활 체육, 학교 교육 등에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개념이 필요하다. 

이에 스포츠개발이라는 용어가 스포츠의 발전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용되었다(Houlihan & White, 2002). 

초기의 스포츠 개발은 정책적 배경을 바탕으로 훈련 방식, 지도, 시설, 

종목에 관한 연구, 그리고 이벤트의 계획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Coghlan, 1990). Houlihan과 White(2002)는 스포츠 개발 

개념에 대해 더욱 많은 이들로 하여금 스포츠에 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Collins(1993)는 효과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관리 체계를 구조화하여 스포츠에 참여하는 개인 및 

그룹이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스포츠 

개발 개념을 정립하였다. 한편, 스포츠 개발에 대하여 Sports 

Council(1991)에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스포츠 개발은 스포츠에 

대해 무관심한 이들로 하여금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여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비록 스포츠에 그 즉시 참여하지 않을지라도, 스포츠 참여를 

바라는 이들에게 적절한 기회를 주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참여자가 만족감을 느끼며, 그들의 잠재된 가능성에 도달하게 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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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포츠 개발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며 보편적으로 Sports Council(1993)의 정의가 

사용된다. Sports Council(1993)에 의하면 스포츠개발은 참여자에게 

기초 기술을 익혀, 참여자가 자신의 선택한 스포츠 종목에서 경쟁력과 

경기력을 발전시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끔 구조와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처럼 스포츠개발의 정의를 살펴보면 스포츠개발의 

개념은 일반적인 스포츠 참여자들과 전문 선수들의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Houlihan & White, 2002).  

한편, 1990년대 접어들며 스포츠가 대중에게 확산되고, 스포츠 

참여자는 스포츠 산업 및 시장의 관점에서 주요한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스포츠 개발을 향한 관심을 더욱 증대되었다. 스포츠 관련 

기관들은 일반인들의 스포츠 참여를 통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여 

적극적인 스포츠 프로그램들의 개발을 주도하였고, 스포츠 산업 

시장에서의 참여자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개발 전략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Houlihan & White, 2002). 

English Sports Council(1998)는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서 학교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스포츠개발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으며, 학교 및 지역 공동체에서의 스포츠 참여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설명하였다. 게다가 스포츠개발 프로그램을 마케팅의 관점에서 

살펴보며, 참여자의 수준 향상 및 스포츠 저변확대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2000)에서는 스포츠 참여자의 국제 수준의 경기에서 겨룰 수 

있는 수준의 경기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기부터의 스포츠 

활동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관련 시설 및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이에 스포츠개발의 개념은 스포츠 참여자로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측면의 전략 개발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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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Casey의 스포츠개발모델 
 

 

초기 Casey의 스포츠개발연속(sport development 

continuum)모델의 개념은 1980년대 후반 영국 전 지역의 스포츠 

단체들 가운데 널리 사용되며 보편화되었다. 스포츠개발연속모델은 

스포츠 지식 및 경기력 수준의 두 차원에서 본 개념을 적절한 방식으로 

통일성 있게 설명하였다. 초기의 스포츠 개발 연속 모델은 그림1과 

같으며 그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Hylton et al., 2013). 첫 번째 

단계는 기초 단계(foundation)로, 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지식을 획득하는 단계이고, 주로 초등학교에서 이뤄지고 발전된다. 

다음은 참여단계(participation)로, 자발적으로 혹은 클럽을 통해 스포츠 

참여 기회를 높이고 기초 기술을 습득하는 단계이고, 본 단계에서 

참여자를 지역 스포츠 및 여가활동의 주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다음 

단계는 성취단계(performance)로, 스포츠 참여자 기술 향상 및 연습을 

위한 경쟁적 구조가 형성되는 단계를 이야기하고, 본 과정은 스포츠 

조직 및 클럽을 통해 이뤄진다. 마지막 단계는 탁월단계(excellence)로, 

참여자의 스포츠 참여를 통해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준비 단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스포츠개발연속모델은 여가활동, 학교체육, 지역사회 스포츠 

활동, 국가대표, 올림픽참여에 이르는 총체적인 과정을 분리된 정책 

영역으로 보지 않고 서로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설명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Houlihan & White, 2002). 

 

 

2.2.3. 스포츠개발이론(sport development theory) 

 

 

다양한 연구들 가운데, 특히 스포츠 경영학 연구에서는 

스포츠개발을 조금 더 정교화하고 조직화 시킬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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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kley과 Donnelly(2005)는 스포츠 발전의 개념을 정교하게 

조직화하고 정립하는 데 있어 스포츠의 사회적 맥락의 포함을 중요시 

여겼다. 이에 대해서는 Green(2005)은 참여자의 주요 문제들과 

관련하여 사회 심리학적 특성들을 통합하며 스포츠개발의 개념으로 

구조화 하였다. 그녀의 연구에서 동기(motivation), 전념 

(commitment), 사회화(socialization) 등의 주요한 개념을 정립한 후, 

스포츠 개발에 있어 선수를 발굴(recruitment)하고, 선수의 참여를 

유지(retention)하며, 선수가 발전 및 진급(advancement)하는 것을 

강조해야 함을 피력하였다. Green(2005)의 스포츠개발모델은 그림 1와 

같고, 스포츠개발 피라미드 모델의 각 단계에서 어떠한 요소 및 개념이 

영향을 미치는지 정립하여, 미국 여자 배구 발전에 적용될 수 있는 

스포츠개발 전략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Green(2005)의 

스포츠개발모델에 의하면, 동기, 전념, 사회화가 각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스포츠 입문 단계에 있어서는 스포츠 참여 기회 및 

주변인의 권유 등 큰 영향을 끼치고, 최고 수준의 단계에서는 

재사회화의 요인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림 1 

Green(2005)의 스포츠개발모델 

 

참고. 김경운, 2008: p. 11. 

Mass-participation sport 

Competitive sport 

High- 
performance 

sport 

Motivation 
Commitment 
So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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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기(motivation) 

 

 

스포츠와 관련된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가 해당 

스포츠를 지속한다고 할 수 없고, 프로그램 자체가 스포츠 참여 및 

지속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선수의 운동 지속을 위해서는 그들이 

스포츠 참여의 가치를 느껴야 한다. Cox(2002)는 본인의 연구에서 건강 

증대, 기분 전환, 상호작용, 기술 개발 등과 같은 스포츠 참여의 주요 

동기들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는 승리나 부가적인 상품에 대한 보상 

등의 동기들은 주요 동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Green(2005)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개발 

프로그램에서는 스포츠 참여를 위한 여러 동기 요인들 중 건강, 놀이, 

기술 개발, 사회적 상호작용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Green(1997)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경쟁적 요소가 배제되거나 

단조로운 속성만을 지니고 있다면, 조직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재참여하게 하는 부모의 신뢰를 잃음을 밝혀내었다. 이는 

스포츠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마케팅의 관점에서 시장을 적절히 세분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지만(Haley, 1968), 스포츠프로그램의 계획과 완성에 있어 

대상에 대한 세분화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스포츠 참여 

대상의 동기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Green & Chalip, 

1998).  

이처럼 스포츠를 참여하는 동기는 Rotter(1954)의 사회학습이론을 

통하여 설명되는데, 그는 본인의 연구에서 사회 학습의 주요한 세 가지 

변인이 되는 이익, 이익에 대한 가치 그리고 행동을 유발하는 기대를 

밝혀내었다. 즉, 스포츠 참여를 통해 어느 정도 이익을 얻는지에 따라, 

그에 대한 기대 및 행동이 가치를 만들어 냄을 의미한다. 이에 

Green(1997)은 선수들의 스포츠 참여 지속에 있어 다른 활동에 비해 

스포츠 참여를 통해 얻는 가치가 더욱 커야 함을 전제로 두며, 스포츠 



 

 26 

참여의 세 가지 조건을 피력하였다. 선수는 스포츠 참여를 통하여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 받는다고 여겨야 하고, 그 이익이 가치있게 

느껴져야 하며, 스포츠 참여를 통해 해당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와 같이 스포츠 참여 동기는 스포츠개발모델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고, 각 단계에 맞는 스포츠 참여자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전념(commitment)  

 

 

Green(2005)은 참여자가 스포츠 참여를 지속하고 본인의 기량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키기 위해 스포츠에 대한 전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Scanlan 등(2003)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엘리트 선수들은 

본인의 성공을 스포츠 및 운동에 전념하는 것에 기인한다. 한편, 

Carpenter와 Scanlan(1998)은 스포츠 참여를 한 즐거움이 있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된다면, 참여자들은 스포츠 

활동에 전념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스포츠를 통해 

즐거움이 없거나, 참여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면 스포츠에 

온전히 전념하기 어려워짐을 피력하였다. 또한, Raedeke(1997)은 

스포츠 선수의 불안한 심리적 상태는 활동에 전념하는데 저해요인이 

되며, 스포츠에 대한 전념과 스포츠 참여자의 지속 및 경기력 향상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Stevenson(1990)은 스포츠 참여자가 스포츠 활동을 통해 본인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본인의 역할을 통해 스포츠에 대한 본인의 정체성을 

발전 및 유지시키는 것이 선수로서 스포츠에 전념하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요인은 스포츠 전념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스포츠 프로그램은 스포츠 참여자가 

본인의 역할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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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보다 정교화 할 수 

있어야 선수로 하여금 스포츠에 전념할 수 있다(Scanlan et al., 2003). 

이처럼 스포츠개발모델의 단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스포츠 전념의 개념은 

중요하게 작용한다.  

 

 

3) 사회화(socialization)  

 

 

스포츠 참여자는 본인의 기량을 향상시킴으로써 더 높은 단계로 

이동하고자 하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며 본인의 스포츠 활동을 

지속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 사회화는 사회 문화를 학습함으로써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 인식되어지는 과정이다. 즉, 사회 구성원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의 생활 양식을 학습하여 내면화해 가는 과정이며 

스포츠에서도 적용된다. 사회화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된다. 최향석(2016)은 자아가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고 타인의 

기대에 순응하는 한편, 독창적인 자신의 행동 양식을 추구하며 개인의 

욕구와 사회적 기대를 내면에서 조화시키는데, 이를 통합적으로 볼 때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독특한 체계를 획득하게 된다고 하였다. 

Snyder와 Spreitzer (1983)는 사회화란 사회와 여러 집단 속에서 

개인의 발달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는 한 개인이 사회가 

기대하는 바를 따르면서 사회적 질서와 체계를 유지하고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Leonard(1980)은 사회화를 인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일반적 과정이며, 그 과정 또한 사회적 환경 

내에서 타인으로부터 얻은 학습 경험을 통해 이뤄지는 사회적 변화의 한 

측면이라 주장하였다. Sage(1974)는 개인이 속한 집단의 문화적 태도 

및 역할 등을 체득하고 독특한 인격을 형성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갖게 되는 과정을 사회화로 보았고, 이러한 사회화의 학습을 

중요하게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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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양한 학자들의 사회화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면, 

사회화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이 속한 집단의 사회·문화적 

태도, 행동유형, 가치, 역할 등을 습득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총체적 과정이라 설명된다.  

스포츠 사회화의 개념은 3가지로 나눠 살펴봐야한다. 첫째, 스포츠 

참여 그 자체를 의미하며 스포츠 참가를 전제로 사회 내 개인의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즉, 사회 내 개인은 스포츠 상황을 통해 개인의 

특성에 따라 선별적 경험을 하게 된다. 둘째,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로 

스포츠 상황 속 학습된 기능, 가치, 성향 및 특성 등이 타 사회 

현상으로 전이 또는 일반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마지막은 탈사회화로 

개인 생애주기의 특정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경쟁적 운동 경기 및 

스포츠에서 이탈하는 과정을 일컫는다(임번장, 2000). 이처럼 사회화의 

개념은 스포츠개발모델에 있어 스포츠 참여, 유지 그리고 발전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주요한 개념이며, 스포츠 상황 속 이탈 및 

지속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2.3. 국제 엘리트스포츠 성공을 위한 정책요소 모형 

 

 

2.3.1. 국제 엘리트스포츠 성공을 위한 정책요소 

 

 

수년 동안 엘리트 스포츠 성공와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학술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엘리트스포츠 성공을 위해 어떤 정책요소들이 

어느 영역 내에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스포츠 인구 구조 및 수, 저변, 소득수준 등 

사회·인구 통계학적 변수가 국가 전체의 엘리트스포츠 경기력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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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치는 입장에서 시작하여 개인을 중심으로 환경과 유전적인 측면에서 

경기력을 좌우하는 이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엘리트스포츠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 Merkel(1995)’s 4가지 정책 요소 

 

 

Merkel(1995)은 냉전시대에 동독 스포츠 기적을 이끈 주요 요인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책 요소를 언급하였다. 

 

 

①、 과학적으로 조직화된 합리적인 유소년과 소년들의 조기 발굴 

②、 가능한 최고의 시설 및 지도, 그리고 훈련에 대한 조직화된 

접근 

③、 모든 관련된 조직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과학자들의 광범위한 

지원 네트워크 

④、 올림픽 경기와 동독 전통 스포츠와 같은 일부 특정 종목에 

대한 노력과 투자 

 

 

2) Green & Oakely(2001)의 10가지 정책요소 

 

 

Green과 Oakely(2001)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미국, 

영국 등의 6개국의 엘리트스포츠 발전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정책요소로 구성된 엘리트스포츠 정책 발전 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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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엘리트스포츠 발전에서의 각기 다른 조직 간의 역할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유지 

②、 공통의 스포츠와 정치의 경계를 통한 행정의 간소화 

③、 재능 있는 선수와 엘리트 선수들의 성장을 관찰하여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효과적인 시스템 

④、 스포츠 팀 내 모든 구성원들이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 

소통의 탁월한 문화를 만드는 스포츠서비스들의 조항 및 규정 

⑤、 국제 스포츠경기대회에 지속적으로 출전하면서 구조화된 

경쟁적인 프로그램의 구성 

⑥、 엘리트선수들의 훈련과 시합을 우선시하는 발달된 스포츠 

시설들 

⑦、 세계적으로 성공률이 높은 스포츠 종목과 선수를 정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스포츠에 재원 집중 

⑧、 각 스포츠 종목의 요구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계획 

⑨、 인프라 구축 및 구성원들을 위한 적정 자금지원과 탁월성 

추구에 대한 비용의 인식 

⑩、 선수 은퇴 후 삶의 준비 및 생활지원 

 

 

3) Green & Houlihan (2005)의 엘리트스포츠 발전 정책 분석 

 

 

Green과 Houlihan(2005)은 호주, 캐나다, 영국 등의 3개국 의 

육상, 수영, 요트 종목 등의 엘리트스포츠 정책에 관한 발전을 연구하는 

데에 2개의 분석틀을 마련하여, 4가지 정책 분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분석 틀은 엘리트스포츠 정책 발전에 있어 종목별 

경기단체의 조직구조와 역할에 중점을 두었고, 두 번째 분석 틀인 

엘리트스포츠 정책과 관련된 4개 주요 분야에서는 종목별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적 요소를 보다 긴밀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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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구체적인 정책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엘리트 스포츠를 위한 시설 발전 

②、 전문 엘리트 선수들의 등장 

③、 코칭 및 스포츠 의·과학의 발전 

④、 엘리트수준에서의 시합 기회 증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분석 틀의 경우에 Green과 

Houlihan(2005)은 종목별 경기단체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종목별 

경기단체들의 조직적, 행정구조를 분석하여 종목별 경기단체가 그들의 

종목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나아가 경기단체와 엘리트스포츠 

발전과 관련된 조직의 관계를 밝혀 각 종목을 둘러싼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번째 분석 틀인 엘리트스포츠 정책과 관련된 4개 주요 

분야에서는 종목별 경기력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 엘리트스포츠 시설, 전문 엘리트선수들의 등장, 지도, 스포츠 

의·과학, 그리고 엘리트선수에게 국내외 많은 시합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이 엘리트스포츠 발전에 주요 요소임을 밝혔다.  

이와 같이 1980년대부터 서양에서는 기업 또는 스포츠 단체와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엘리트선수들의 등장은 그들이 전문 

스포츠선수로서 특별한 직업을 갖지 않으면서 훈련 및 시합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는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전문 스포츠선수로 전향해야 한다는 정책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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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 Bosscher et al.(2006)의 SPLISS 모델 

 

 

De Bosscher 등(2006)의 연구는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캐나다, 

노르웨이, 벨기에 등 6개국의 엘리트스포츠 시스템을 비교하여 국제적인 

엘리트스포츠 성공을 위한 9개의 정책요소 분석모형(아래의 그림2 

참조)을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성공하는 엘리트스포츠 발전의 

주요핵심이 투입(input), 과정(throughput), 산출(output)의 3단계로 

나누어 국제적인 엘리트스포츠성공에 필요한 각 스포츠정책 요소를 그 

분석방법과 구조를 이용하여 이론적인 모델을 개발하였다(De Bosscher 

et al., 2006, 200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투입(input)은 엘리트스포츠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으로 기둥(pillar) 1요소에 해당하며, 엘리트스포츠에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국가는 엘리트선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훈련을 

받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처리과정(throughput)은 국제 스포츠 경쟁에 있어 보다 높은 

성공을 거두는 엘리트스포츠 정책 내의 과정으로써 엘리트스포츠 

정책요소의 효율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입(input)이 원하는 

결과를 낳는 최선의 방법을 탐색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둥(Pillars)(2-9)는 처리량 (throughput)단계의 지표들이다. 

마지막으로, 산출(output)은 미시적, 중법위와 거시적 차원에 

위치한 요소들의 조합에 의한 엘리트스포츠 경쟁 나라들의 성공 

지표이다(De Boscher et al., 2006). 연구자들은 더 많은 국가들이 

엘리트선수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찾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 측면 

요소들의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 합의하였다(Bernard & Buse, 2004; 

Stamm & Lamprecht, 2000; Sport U. K., 2002). 따라서 아래 그림2의 

모형은 국제 스포츠 성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포츠 정책 

요소들에 관한 잠정적인 이론과 가설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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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PLISS모형: 엘리트스포츠의 국제적 성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포츠 정책 요인의 9가지 특성에 관한 이론적 모형 

참조. De Boscher et al., 2006, p. 115. ; 박영남, 2012에서 재인용 

 

 

5) Tan & Green (2008)의 중국 엘리트스포츠 발전 정책 틀 

 

 

Tan과 Green(2008)은 베이징올림픽에서 국제적 성취를 도모하기 

위한 중국의 엘리트스포츠 정책 분석을 통해 앞서 제시한 Green과 

Oakely(2001)의 10가지 정책요소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8가지 주요 

정책요소로 기반된 정책 발전의 틀을 제시하였다. 

 

 

①、 공통의 스포츠와 정치적 경계를 통해 행정을 간소화하여 각기 

다른 조직 간의 역할에 대한 확고한 이해 

②、 재능 있는 선수와 엘리트 선수들의 성장을 관찰하여 



 

 34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효과적인 시스템 

③、 스포츠 팀 내 모든 구성원들이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 

소통의 탁월한 문화를 만드는 스포츠서비스들의 조항 및 규정 

④、 국제 스포츠경기대회에 지속적으로 출전하면서 구조화된 

경쟁적인 프로그램의 구성 

⑤、 엘리트선수들을 우선시하는 발달된 스포츠 시설  

⑥、 세계적으로 성공률이 높은 스포츠 종목과 선수를 정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스포츠에 재원 집중 

⑦、 인프라 구축 및 구성원들을 위한 적정 자금지원과 탁월성 

추구에 대한 비용의 인식 

⑧、 선수 은퇴 후 삶의 준비 및 생활지원 

  



 

 35 

2.3.2. SPLISS 모형 

 

 

앞서 살펴봤듯이, De Bosscher 등(2006)은 6개국가의 

엘리트스포츠 시스템과 정책을 비교와 분석을 통해 9가지의 정책요소 

분석 틀을 가진 SPLISS(Sports Policy Factors Leading to 

International Sporting Success) 모형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정책 요소 및 기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둥1 재정적인 지원(financial support) 

 

 

투입(input) 단계의 기둥1 요소인 재정적인 지원은 주로 국가차원의 

엘리트스포츠를 포함한 모든 스포츠 영역에 대한 공공지출과 국가스포츠 

관련 기관과 단체들에 대한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범주로 제시한다. 

 

 

2) 기둥2 정책발전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integrated approach to 

policy development) 

 

 

처리량(throughput) 단계의 기둥2 요소는 정책발전에 관한 통합적 

접근법을 제시하며 엘리트스포츠 정책의 조직구조 및 각 조직 간 

명확하고 뚜렷한 업무 분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자원활용, 행정 

단순화, 주요 종목에 대한 재원의 투자, 그리고 전 스포츠 기관 간 

효율적인 교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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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둥3 스포츠 참여 및 저변(sport participation) 

 

 

처리량(throughput) 단계의 기둥3 요소인 스포츠 참여 및 저변 

확대, 청소년 학생들의 학교 스포츠 참여 기회, 일반 스포츠 참여율, 

그리고 스포츠클럽 운영의 질 향상으로 구분한다.  

 

 

4) 기둥4 꿈나무 발굴 및 인재육성 개발 시스템(talent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system) 

 

 

처리량(throughput) 단계의 기둥4 요소인 꿈나무 발굴 및 인재육성 

개발 시스템은 유망한 신인선수를 조기 발굴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우수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지원, 

중등교육 기간(12-16세) 및 고등교육 기간(16-18세)의 젊고 유망 

선수들에게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는 진로 지원의 제공, 그리고 엘리트 

선수의 재능 개발 단계에 있어 충분한 관심과 지원 제공으로 구분한다. 

 

 

5) 기둥5 진로·경력 개발 및 은퇴 후 지원(athletic and post career 

support) 

 

 

처리량(throughput) 단계의 기둥5 요소인 진로·경력 개발 및 은퇴 

후 지원은 선수들의 개인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스포츠훈련과 시합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엘리트선수에게 종합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선수의 수석코치 이용 가능여부, 그리고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적절한 준비프로그램이나 은퇴 후 지원서비스를 받았는지 등의 범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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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둥6 훈련시설(training facilities) 

 

 

처리량(throughput) 단계의 기둥6 요소인 훈련시설은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는 국가/지역 수준의 엘리트스포츠 센터 및 시설의 

접근성, 국가연합계획, 선수와 코치의 주 훈련시간이 10시간 이하 또는 

하루 2시간 이하인지, 행정지원 및 직원에 대한 선수 및 코치의 만족도, 

그리고 훈련시설의 활용성 및 질에 대한 만족도 등의 범주로 구분한다. 

 

 

7) 기둥7 코칭규정 및 코치개발(coaching provision and coach 

development) 

 

 

처리량(throughput) 단계의 기둥7 요소인 코칭규정 및 코치개발은 

잘 훈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엘리트코치의 충분한 수, 코치들에게 글로벌 

수준의 엘리트 코치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제공, 전문 

코치가 되는데 있어 코치 개인의 생활환경 지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고려, 

그리고 코치라는 직업이 가치 있게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 등으로 

구분한다. 

 

 

8) 기둥8 전국적·국제적 경기대회 참여기회 제공(national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s) 

 

 

처리량(throughput) 단계의 기둥8 요소인 전국적·국제적 경기대회 

참여기회 제공은 국가 내 국제적인 경기대회 조직을 위한 국가전략, 

국제대회에 충분히 출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전국적 경기대회 확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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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젊은 선수에게 출전 기회 제공, 그리고 발달한 선수에게 수준 높은 

주기적인 대회 출전 기회 등으로 구분한다. 

 

 

9) 기둥9 과학적인 연구 지원(scientific research and sports 

medicine support) 

 

 

처리량 단계의 마지막 고려 요인인 기둥9 요소는 과학적 연 

지원으로서 엘리트스포츠 개발이 모든 차원에서 충분한 과학적 연구가 

지원되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가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9개의 투입(input) 및 처리량(throughput)요소에 따라 

생산되는 결과(output)는 국제 엘리트스포츠의 성공을 나타내며 그들의 

경기력을 대변하는 메달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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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SPLISS 모형에 대한 적용 

 

 

표 II-6  

SPLISS모형을 차용한 단일종목 정책 분석 연구 

저자 종목 나라 

박영남(2012) 설상종목 한국 

Sotiriadou, Gowthorp, & De 

Bosscher(2013) 
카누 스프린트 호주 

Jessie, Sotiriadou, & De 

Bosscher(2015) 
테니스 24개 국가 

Josh & Jonathon(2016) 아이스하키 
캐나다 

스웨덴 

Mazzei(2016) 유도 20개 국가 

박재우 & 최성락(2017) 골프 한국 

Niamh & Mark (2019) 남자 골프 아일랜드 

 

 

앞서 언급했듯, SPLISS모형은 엘리트 스포츠 정책 비교분석 

모형으로 학계에서 인정을 받아왔는데, 표 II-6처럼 국가 수준의 

엘리트스포츠정책 분석 틀을 넘어 단일 종목에서의 정책 분석을 위한 

이론적 모형으로 확대되어 본 연구에서 활용하게 되었다. 또한, 그린이 

개발한 스포츠개발 모형과 이론에 따라, 선수 발굴, 유지, 그리고 발전 

및 진급에 있어 참여자의 입장을 강조하고, 선수가 다음 단계로 진급한 

후에도 최상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적용하여 선수의 발전 및 진급 과정에서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에 관한 대만 프로야구 관계자의 관점에 주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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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SPLISS모형을 통해 스포츠개발이론에서 선수의 발전 및 

진급 과정에서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에 관한 대만 프로야구 관계자의 

관점에 주목하여 대만 프로야구 선수의 경력 개발 지원 및 은퇴 후 지원 

정책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앞서 언급한 이론적 

준거 틀과 대만 프로야구 사례에 따라 연구모형을 그림3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3 

국제 엘리트스포츠 성공요인 정책모형을 적용한 연구모형 

 

엘리트스포츠의 국제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소 

프로 야구 

사례 분석 

결론 도출 

정책적 시사점 제시 

경력 개발 지원 은퇴 후 지원 

프로야구 현황에 

대한 분석 

프로야구 발전 방향 모색 

프로야구 향후 정책 방향 

문헌조사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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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설계 
 

 

특정 현상 및 연구 참여자의 인식에 주목하여 의미를 도출하는데 

질적 연구가 용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만 프로야구 스포츠 

참여자의 관점과 인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대만 상황에 맞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계획 수립단계는 엘리트스포츠 국제 성공 정책요인  

SPLISS모형과 스포츠개발이론에 비추어 프로야구 선수의 경력 개발 

지원 및 은퇴 후 지원에 대한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를 통해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연구 설계를 작성하였다. 

둘째, 자료 수집단계는 연구문제에 따라 관련 내용을 분석하 위해 

행정원교육부체육청, 국가발전위원회, 중화민국야구협회, CPBL리그, 

TPBPA선수협회, 각 프로구단 관련 내부문서 및 회의록 등 다양한 

자료원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들과 SPLISS모형을 근거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심층 면담 질문을 구성하였다. 

셋째, 자료 분석단계는 수집된 자료를 전사, 반복된 숙독, 유의미한 

정보의 선정, 주제 범주화 등의 귀납적 분석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였다. 위와 같이 본 연구는 표 III-1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절차를 

수행하였다. 

 

 

표 III-1  

연구 절차 
  

계획 수립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연구주제 선정 

문헌조사 

연구문제 설정 

연구 설계 

 

연구 참여자 선정 

자료수집(문헌조사, 심층 면담) 

자료 문서화(전사) 

유의미한 정보 선정 

주제 범주화 

현상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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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참여자 

 

 

심층 면담 대상자로는 대만 프로야구(CPBL리그)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선수들과 코치·감독, 협회 및 구단 관계자를 참여시켰다. 심층 

면담 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질적연구의 대표적 표집방법인 유목적적 

표집방법(purposeful sampling)을 사용하였다(Patton, 1990, 2005). 

질적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할 때 그 준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 현재 직업, 2) 선수 경력(신입, 3년 이상, 은퇴), 3) 팀 창단 년수, 4) 

평균 연봉 및 계약금 등의 기준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표집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현상에서 3-10명의 연구대상을 권장한 선행 

연구와(Dukes, 1984), 스포츠개발 모델에 따라 실제적인 

참여자(선수)의 입장에 더욱 주목하고자 인터뷰 참여자 중 선수를 6명, 

코치, 감독 및 관계자를 4명 선정하였다. 또한, 선수의 경우 현재 경력과 

은퇴 여부에 따라, 그리고 평균 연봉 및 계약금에 따라 경험하는 대만 

프로야구의 정책 및 지원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표집시 

준거의 틀로 고려하였다. 게다가 선수와 감독의 경우 소속 팀이 창단 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었고 얼마나 공고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는지에 

따라, 선수 및 감독의 경험도 다를 수 있기에 하나의 준거로 선정하였고, 

오랫동안 대만 프로야구 정책의 상황이 변화하는 상황을 인지한채 

프로야구 경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화민국야구협회와 

CPBL리그 관계자 또한 중요한 연구 참여자라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참여자의 구성으로 대만 프로야구 경력 개발 지원 

및 은퇴 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대만 프로야구 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III-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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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2  

연구 참여자 특성 

 성명 연령 구분 소속 구단 경력(년) 월급 

참여자1 何oo 20 신인 통일 라이온즈 2 

7만원 

대만 

달러 

참여자2 陳o 22 신인 중신 브라더스 2 

9만원 

대만 

달러 

참여자3 林o 25 3년 이상 라쿠텐 몽키스 5 

35만원 

대만 

달러 

참여자4 陳oo 25 3년 이상 통일 라이온즈 8 

43만원 

대만 

달러 

참여자5 林oo 35 
10년 

이상 
푸방 가디언스 10 

41만원 

대만 

달러 

참여자6 高oo 43 
10년 

이상 
통일 라이온즈 19 

41만원 

대만 

달러 

참여자7 陳oo 27 은퇴선수 푸방 가디언스 1 - 

참여자8 鍾oo 36 
은퇴선수, 

지도자 
푸방 가디언스 2 - 

참여자9 楊oo 40대 관계자 CPBL 리그 20 - 

참여자10 王oo 50대 관계자 전) CPBL 리그 15 - 

 

 

3.4. 자료의 수집 

 

 

Yin(1994)에 따르면 질적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문헌조사,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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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면담, 관찰, 시청각 자료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심층 면담을 자료수집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3.4.1. 문헌조사 

 

 

문헌조사는 역사 문헌, 발표된 통계 등 문헌 출처로부터 얻은 자료

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사회학의 대표적인 연구 방법이다. 문헌조사의 장

점은 정보 수집이 용이하며 연구의 기본 골격인 이론적 배경을 공고히 

함과 동시 분석 자료의 새로운 자료원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데에 있다. 

그리고 관련 학문 분야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여 연구 과제에 대한 미래

에 관한 전망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원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해외 선행연구,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행정원교육부체육청과 국가발전위원회 내부 정책자료,  

행정원교육부체육청 체육관련 주요 통계, 체육백서, 체육지표, 프로선수 

육성현황, 대만 학계 연구보고서 및 각종 간행물, 중화민국야구협회, 

CPBL리그, 그리고 각 프로구단 내부 규정 및 각종 통계 자료, TPBPA

선수협회 내·외부 자료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3.4.2. 심층 면담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 실시를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제 엘리트스포츠 성공을 위한 9가지 정책성공요소의 세부 

요인 기둥4와 기둥5와 스포츠개발이론을 고려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고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심층 면담 진행 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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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얻은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전사하는 작업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심층 면담은 2021년5월부터 8월까지 총 

4개월간에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1명 1회 40-60분 내외 총 10회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표 III-3과 같다. 

 

 

표 III-3  

면담의 주요 내용 

연구 

문제 
내용 

경력 

개발 

지원 

정책 

인식 

1. 학생 시절과 프로 시절의 훈련은 무슨 차이가 있다 생각하십니까? 

2. 본인은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프로에서 충분한 정보 및 지도를 받고 

있으십니까? 

3. 프로에서 물리치료사, 트레이너, 심리상담사 등 신체 관리를 위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4. 프로에서 시합과 훈련에 전념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생활 지원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경력 

개발 

지원 

정책 

문제점 

1. 학생 시절과 프로 시절의 훈련은 무슨 차이가 있다 생각하십니까? 

2. 본인은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프로에서 충분한 정보와 지도를 받고 

있으십니까? 

3. 프로에서 물리치료사, 트레이너, 심리상담사 등 신체 관리를 위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4. 프로에서 시합과 훈련에 전념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생활 지원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은퇴 후 

지원 

정책 

인식 

1. 은퇴 후의 삶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2. 정부∙연맹∙구단은 어떠한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지원이 제공하고 

있으십니까? 

3. 정부∙연맹∙구단에 선수 시절에 은퇴 후의 삶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지원은 무엇이 있으십니다? 

은퇴 후 

지원 

정책 

문제점 

1.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2. 선수 시절에 미리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준비하려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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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자료의 분석 

 

 

본 연구는 국제 엘리트스포츠 성공을 위한 정책요소들과 

스포츠개발이론을 토대로 개념적 준거 틀을 설정하고 대만 야구의 

과거와 현재의 사례를 적용·분석하였다. 특히, 보다 총체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얻기 위하여 전사, 반복된 숙독, 유의미한 정보의 선정, 

주제 범주화 등의 귀납적 분석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였다. 

 

 

3.6. 연구의 진실성 

 

 

사례 질적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수집단계부터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데까지 노력하였다. 질적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삼각 검증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여러 자료가 연구 

결과를 공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지 비교하며 확인하는 

방법이다(Creswell, 200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선수 심층 면담, 관계자 심층 면담, 문헌조사 등 다원한 

자료 수집을 통해 연구 결과를 검증하였고, 동료 연구자들로부터 점검과 

연구 참여자의 확인 과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로부터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있어 왜곡이 

없었는지 재확인 받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심층 면담 자료를 전사한 후 

수정 사항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의 검토를 받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동료들과 협의를 통해 연구의 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점검하였다. 대만 프로야구 전문가 3인과 연구의 

전 과정을 공유하며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였고, 질적 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스포츠매니지먼트 박사학위 소지자 3인의 자문을 받았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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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진실성을 향상시키고자 외부자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본 연구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과 지속적인 합의를 하였다. 

 

 

3.7. 연구의 윤리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위한 윤리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 참여자 동의를 

구하며,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를 계획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연구의 전 과정이 윤리적으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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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장은 연구 문제에 부합하는 결과와 그 논의를 기술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대만 프로야구 경력 개발 및 은퇴 후 지원 

정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1. 스포츠참여자들이 대만 프로야구 선수의 경력 개발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심층면담을 분석한 결과, 대만 프로야구 선수의 경력 개발 지원 

정책의 특징에 대해 대만 프로야구 해당 관계자가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주요 결과로 종합 지원에 대한 인식, 훈련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인식, 생활 환경 지원에 대한 인식, 기타 지원에 대한 인식으로 크게 

4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각 범주별로 나타난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아래의 표 IV-1 참조). 

 

 

표 IV-1  

스포츠참여자들이 대만 프로야구 선수의 경력 개발 지원 정책에 대한 인

식 

세부 요인 주요 요인 

제한된 지원 및 환경 

종합 지원에 대한 인식 지원에 대한 불신 

성장 및 발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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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환경 개선 

훈련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인식 지도자의 코칭 및 신뢰 

신체 건강 관리 지원 

기초 생활에 대한 지원 
생활 환경 지원에 대한 인식 

영양 보충 지원 

에어전시에서 준 지원 
기타 지원에 대한 인식 

각 구단 제공한 프로그램 

 

 

4.1.1. 종합 지원에 대한 인식 

 

 

4.1.1.1. 제한된 지원 및 환경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대만 프로야구 경력 개발 지원에 대한 

정책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만 프로야구 선수들 

본인이 재능 개발 단계 동안 충분한 지원과 관심을 받고 있다 생각하지 

않으며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극히 제한적이고, 정책을 통해 지원과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하며 자신의 경험으로 정부가 야구 발전에 지원해주는 점이 매우 적고 

제한적이라는 인식을 뿌리 깊게 지니고 있었다.  

 

 

현재 정책 차원에서 확실히 각 방면의 필요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만의 야구 

환경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 5개 팀밖에 

없어서요(연구 참여자8 鍾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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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환경은 그냥 그렇죠 뭐. 환경이 발전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발전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것을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프로는 

현실적이잖아요. 환경이 안 좋은데 사장님이 돈을 주셔 

가지고 원하는 게 성적밖에 없잖아요. 선수 외에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2 

陳ㅇ). 

 

 

연구 참여자 중 다수의 대만 프로선수들은 야구장 환경 때문에 대만 

프로야구 정책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현재 5개 

프로 야구 구단의 홈구장과 프로야구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총 

15개 구장은 모두 정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구장의 상태와 관리에 있어 

구단 및 CPBL연맹과 지자체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행정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선수들은 정부의 야구장 환경 개선 

약속에도 어떠한 개선이 보이지 않는 점을 통해 지원에 대해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 

 

 

정책이요? 저는 솔직히 기대가 많이 없는데, 그냥 

우리 정부가 좋은 야구장을 하나만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야구장을 개선해주거나 새로운 구장을 해주겠다고 

오랫동안 이야기했지만, 30년이 지나 아무 성과가 

없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있다면 지금까지 뭐가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정부요? 너무 느려요(연구 참여자6 

高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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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 지원에 대한 불신 

 

 

앞서 언급했듯, 대만 프로야구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제한된 지원 

과 환경 속에서 야구를 했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가지며, 

구단에서 각자 자생적으로 노력하고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즉, 이들은 지원을 신뢰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데, 프로라는 특성상 오직 자신밖에 믿을 수 없고 본인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도태된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수들은 자신의 기술 향상에 초점을 맞추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저버린 모습을 보였다. 

 

 

프로에 들어와서 다들 저한테만 잘 해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감독님이 한 명 한 

명에 신경을 써주실 수 있는데 그 때 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프로야구에 들어오면 1, 2군이고, 다 

합치면 4,50명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감독님과 코치님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지도자분들께서 내리신 훈련 

말고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보다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연구 

참여자4 陳ㅇㅇ). 

 

 

도움은 많이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지원을 받고 

정말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때 

재정 관리 특강을 해주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제가 스스로 결정해야 해요. 실패하면 결국 제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들은 저에게 말로 도와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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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는 어떤 도움을 주죠? 믿을 사람이 저뿐이고,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구단은 

저한테 해줄 수 있는게 별로 없어요. 저는 뭐를 기대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의지해야 하죠.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더 노력해야죠(연구 

참여자5 林ㅇㅇ). 

 

 

이렇게 자신만 믿으며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인식은 신인 선수와 

노장 선수 모두 갖고 있었다. 특히 신인 선수는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 

성인이 되어 갑자기 팀 분위기가 학생 시절과 많이 달라져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주로 주입식 교육을 받은 학생 선수 시절과 반해 프로 

구단에서 모든 훈련은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했기에 신인 선수들은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더욱 체감하고 있었다. 한편, 노장 

선수들은 대만 프로야구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여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선수 생명으로 오래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일상 생활에서 고등학교 때처럼 규칙적이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는 매일 감독님이나 코치님께서 저희를 

간섭하잖아요. 프로에서는 모두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해야 

해요. 느낌이 많이 다르죠. 상처받든 말든 제가 저를 잘 

관리해야 하고 결국에는 프로에서 잘 하는 것은 다 저만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게 돼요. 프로에서는 

고등학교와 달리 제가 스스로 노력해야죠. 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어요(연구 참여자1 何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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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환경은 경쟁이 매우 치열해요. 젊은 선수들은 

계속 들어오고 노장 선수들은 계속 도태돼요. 그래서 

뒤쫓기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야죠. 이는 선의의 

경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올 

시즌에는 잘했는데 내년에는 제가 어떻게 제 기량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제가 잘 못하면 어떻게 다시 발전할 

수 있을지 등을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해야하죠. 어떤 

지원에 의지하기보다 스스로를 의지해야 하죠.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야구는 9개 포지션밖에 

없는데, 제가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잡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기 

때문이죠. 뭐 감독이나 코치 혹은 누구의 도움보다 정말 

제가 잘 하려고 제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여기서 

생존하는 데에 중요한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3 林ㅇ). 

 

 

4.1.1.3. 성장 및 발전 가능성 

 

 

앞서 부정적인 인식과 달리, 연구 참여자8 鍾ㅇㅇ, 연구 참여자6 

高ㅇㅇ는 프로에서의 오랜 경력을 지니며 구단의 경력개발 지원에 대한 

정책이 이전과 비교하여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구단에서의 기술과 생활 측면의 지원은 본인의 신인 선수 시절보다 크게 

성장하며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졌다고 인식하였다. 여전히 대만 

프로 야구 경력 개발 지원 정책에는 발전되지 못한 부분이 많지만, 

현재까지의 발전 모습을 통해 향후의 발전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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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많이 발전했어요. 

환경이든, 선수들에 대한 배려든, 영양 보충이든, 저녁 

휴식이든, 훈련 장비든 많은 측면에서 말이죠. 훈련 

환경이 이전보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그때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남들과 자원을 경쟁하지 않아도 되죠. 

과거보다 많이 늘었던 것처럼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겠죠(연구 참여자8 鍾ㅇㅇ).  

 

 

사실 제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구장의 환경은 정말 

많이 개선되었어요. 예를 들면, 휴게실이 이전보다 크고 

깨끗 해졌어요. 그리고 구장의 잔디라든지, 흙이라든지, 

선수 생명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장 유지 및 

보수와 같은 것이 굉장히 발전했죠. 저는 이러한 환경의 

개선이 저를 발전시켜줬고, 제 가정의 상황도 좋게 

많들어줬죠. 적어도 지금의 생활은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풍족하게 누릴 수 있고, 그들에게 비교적 좋은 생활을 

해줄 능력이 생겼죠(연구 참여자6 高ㅇㅇ). 

 

 

4.1.2. 훈련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인식 

 

 

대만의 대표적인 스포츠로서 야구는 타 스포츠보다 더 많은 자원을 

얻으며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발전된 

모습이 훈련 및 기술 지원 측면에서도 적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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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 훈련 환경 개선 

 

 

연구 참여자들은 훈련 시설과 장비 등의 질, 훈련 강도, 그리고 

전지 훈련의 장소가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구장과 시설에 있어 

아직은 구장을 짓지는 못 하지만 지자체 정부와 각 구단 모기업의 

노력으로 실내 연습장이 생겼고, 선수 대기석(덕아웃)의 공간도 크게 

확장되었다. 훈련에 있어서도 선수들은 이전보다 과학적인 훈련 장비가 

추가되었고, 이러한 장비의 다양화와 개선을 통해 선수들은 더욱 

효과적인 훈련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야구 그라운드나 장비를 예전보다 많이 보완한 것 

같아요. 투수 훈련을 할 때도 투구의 동작을 기술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시스템도 도입을 

했어요. 훈련도 다르게 하고, 특히 피로 예방에 있어서 

얼음찜질에서 더 나아가 몸을 잘 관리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있죠(연구 참여자8 鍾ㅇㅇ). 

 

 

훈련 환경의 시간과 강도가 제가 학생일 때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제가 훈련할 수 있는 환경도 잘 

갖춰져 있고요. 팀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제 

퍼포먼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었죠(연구 참여자2 陳ㅇ). 

 

 

최근 대만의 따뜻한 날씨로 많은 한국 프로야구팀이 대만으로 

전지훈련함으로써 대만 정부와 대만 프로 구단이 전지 훈련을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각 구단은 한국 프로 팀처럼 홈구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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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남쪽 지방에 새로운 훈련센터를 짓기 시작했고, 추운 날씨를 피해 

남쪽 지방에서 특별 전지훈련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구단이 날씨의 

영향도 고려하여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해외 구단과의 연습경기도 

추진하는 것은 선수들로 하여금 시즌을 준비하고 경기력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 팀은 중신 브라더스 구단처럼 우리의 

훈련센터가 있어서 그 곳에서 전지훈려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올해 전지훈련은 자이시에서 하게 

되었는데, 날씨도 좋고 숙소와 구장이 가까워서 너무 

좋더라고요. 훈련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전지훈련을 남쪽에서 하니 다른 팀과 연습 

경기할 때 버스를 오래 안 탈 수 있는 점도 너무 

좋았고요. 숙소와 구장 근처에 식당도 있고 우리 

팀에서도 세끼 다 공급해줘서 너무 좋았어요(연구 

참여자8 鍾ㅇㅇ). 

 

 

4.1.2.2. 지도자의 코칭 및 신뢰 

 

 

앞서 도출된 훈련 환경 개선 외에도 훈련 및 기술 지원에 있어서 

선수들은 구단에서 좋은 코치를 만나 격려와 신뢰를 받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또한, 고급레벨의 코칭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구단에서 해외 지도자를 초청하는 지원을 함으로써 

선수들 개인 기술 향상에 있어 큰 도움을 얻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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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할 때가 있고 못 할 때도 있잖아요? 슬럼프가 

올 때도 있잖아요? 그 때는 왜 제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이를 극복할 수 없는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때 저희 팀에서 외국인 코치님 한 분이 계셔서 저한테 

다른 생각과 개념을 하게 해 주셨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관점으로 사고하게 해준 것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연구 참여자5 林ㅇㅇ). 

 

 

선수들에게 재능 개발 단계 동안 충분한 지원과 관심을 제공해야 

한다는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De Bosscher et al., 2006), 지도자의 

신뢰와 선수를 향한 공정한 태도는 선수들에게 관심으로 느껴지고 

있었고, 경력 개발에 있어 큰 힘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저는 그 때 계속 못 던졌어요. 선발할 때마다 못 

했어요. 그 때 저는 정말 우울한 상태에 오래 있었어요. 

그 당시 저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지 못 했어요. 제가 

등판하면 반드시 지거나 등판해도 그냥 1,2이닝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저희 팀의 감독님이 

저한테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격려해주셨고 저를 

믿으며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그 분한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그 때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제가 계속 

지더라도 등판시켜주시면서 경험을 쌓게 해주셨어요. 

이런 행동은 저를 성장하게 했고, 그 분은 제가 

성장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은사라고 생각해요(연구 

참여자4 陳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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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코치와 감독을 만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공정한 

태도가 있는지도 아주 중요해요.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지도자들은 호불호가 심해서 시합 때 항상 좋아하는 

선수만 뛰게 하고, 제가 한번 실수하면 다음 기회가 

없어져요. 근데 프로에 와서 그런 일은 없었어요. 

프로에서 감독과 코치들도 저희가 새롭게 연마한 기술이 

있으면 시도해보라고 격려해주고 저희에게 기회를 주죠. 

그건 저에게 야구를 더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1 何ㅇㅇ). 

 

 

4.1.2.3. 신체 건강 관리 지원 

 

 

훈련과 관련된 기술적인 지원 외에도 선수들은 신체 건강 관리도 

선수 생활 연장에 있어 중요하며 훈련 효율을 높이는 데에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오랜 기간 선수 생활은 지속한 프로야구 선수들은 

오랜 운동 부상으로 잠시 쉬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부상으로 

부득이하게 은퇴하여 선수 생활을 앞당겨 끝내는 경우 여럿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선수의 부상이 선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구단 

전체의 손실이며, 구단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전과 달리 선수들 뿐만 아니라 구단도 선수들의 

건강에 더 신경 쓰고 있었고, 대만 프로선수들은 훈련 뒤 회복 훈련, 

물리 치료사, 트레이너, 다양한 치료기기의 도입, 그리고 병원과의 

파트너십 등의 많은 지원을 제공받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얼마 전 제가 다쳤을 때 감독님이 병원에서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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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하라고 했는데, 병원과의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어서 전부 무료로 받을 수 있었어요. 병원의 설비도 

굉장히 좋았고, 병원에 상주하는 물리치료사분은 제가 

빠르게 치료를 끝내고 훈련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타임라인을 계획해주었고, 이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연구 참여자1 何ㅇㅇ). 

 

 

이 외에 일부 구단은 선수들의 내면의 건강과 심리 상태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하며 멘탈 코칭 도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부상 

선수들은 내면의 안정을 찾으며 구단의 지원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부상에서 회복한 뒤 복귀에 성공하거나 슬럼프 

끝에 다시 좋은 성적을 낸 경우를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 

CPBL리그에서는 부상당한 선수들이 복귀에 성공할 수 있도록 부상에서 

재기하는 선수에게 주는 상을 2017년부터 도입하기도 하였다. 

  

 

저희도 고정적으로 협업하는 병원과 재활 

트레이너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현재는 저희 구단에 

심리치료사는 없는 상태에요. 원래는 있었는데, 구단의 

예산과 팀 업무 등과 충돌이 있어 지금은 공석인 상태죠. 

그래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구단에 요청하면 저희에게 

심리 치료를 제공해줄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3 林ㅇ).  

 

 

멘탈 코치분들은 언제든지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팀이 연패하거나 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상담을 통해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을 지닐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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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줘요. 선수들에게 적극적인 심리 치료와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저는 신입선수로서 포스트 시즌때 

더더욱 긴장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분은 알려주셨고, 경기 전에도 격려의 말을 

건네주셨죠(연구 참여자5 林ㅇㅇ). 

 

 

4.1.3. 생활 환경 지원에 대한 인식 

 

 

De Bosscher 등(2016)은 프로선수 개개인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이들이 스포츠 훈련과 시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수들은 생활환경에 대한 지원을 

인식하고 있었다.  

 

 

4.1.3.1. 기초 생활에 대한 지원 

 

 

대만 프로선수들은 숙식을 제공 받고 있고, 경기장까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 대절 등 기초 생활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라쿠텐 몽키스와 중신 브라더스 구단의 경우 구장에서 주방과 

요리사가 있어 선수들이 영양가 있는 식단과 간식을 제공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기초 생활에 대한 지원은 구단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 팀에는 요리사가 있기 때문에 점심식사는 

거의 구장에서 해결하고 팀에서 경기 전 과자나 빵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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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준비해줘요. 숙소도 구단에 전부 제공해주죠. 

팀에서 삼시 세끼도 제공하고, 버스도 제공해주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훈련에만 집중하면 되죠(연구 참여자3 林ㅇ). 

 

 

이와 반해 퉁이 라이온즈 선수들은 하루 한 끼 지원만 받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4 陳ㅇㅇ는 앞서 도출된 지원에 대한 불신의 인식처럼 

생활에 대한 지원을 구단이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제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뭔가 필요하면 저는 

굳이 구단에 말하지 않는 편이에요. 만약 부족한게 

있다면 제가 직접 구입하는게 낫다고 생각하죠. 굳이 

구단에서 이 모든 것을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4 陳ㅇㅇ). 

 

 

4.1.3.2. 영양 보충 지원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구단에서 선수들의 

퍼포먼스와 직결되는 영양을 더욱 중요시 여기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는 선수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되어지고 있었는데, 

단적으로 중신 브라더스 구단은 선수들에게 영양 보충 지원을 잘 해주고 

있었고, 이를 통해 타 구단에 비해 선수들이 건강한 몸상태와 근력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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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나 기술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영양 보충 

지원도 구단에서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간식, 

초콜릿, 우유 그리고 단백질까지 보충을 잘 해주죠. 또한, 

훈련 후 몸을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영양제도 

보충해주었어요. 이러한 지원은 구단이 저희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줬어요(연구 참여자8 

鍾ㅇㅇ). 

 

 

4.1.4. 기타 인식 

 

 

4.1.4.1. 각 구단 제공한 지원 

 

 

인권 의식이 고도화됨에 따라 최근 프로선수의 권익이 날로 

중시되었고, 선수들이 스포츠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프로구단은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 한때 

CPBL리그에서 승부조작 사건, 선수 음주 운전, 성추문, 그리고 가정 

학대 등 부정적인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구단에서는 

선수들이 언행, 사회통합, 그리고 인터넷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신의 

행동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강의를 진행하며 선수들의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인터넷 보안에 대한 강의를 구단에서 제공해줬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온라인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캡처해서 유언비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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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트리는 것은 너무 쉬워요. 우리는 인터넷 안의 거친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꼭 알아야지요.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특히 신인선수들한테요. 고등학생이 막 

들어와서 어두운 이 세상에 처음으로 살아야 될 때 

도움이 엄청 됐죠(연구 참여자4 陳ㅇㅇ). 

  

 

작년 전지훈련 때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더 

강화시키는지와 법에 대해 가르쳐주신 강사님들이 

오셨어요. 우리한테 주의해야 할 언행과 행동들을 

알려주셨어요. 이를 통해 이 사회의 현실적인 부분과 

어두운 면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강의는 

너무 좋다고 봐요. 그 동안 선배들의 부정행위 탓에 야구 

선수들의 이미지가 이 사회에서 좋지 않게 됐어요. 

이제라도 더 알고 미리 예방하는 건 너무 좋죠(연구 

참여자1 何ㅇㅇ).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구단마다 상금 또는 임금 인상 제도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각 구단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구단의 

인센티브 제도가 동기부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한 연구참여자의 경우 

이전보다 상금의 규모가 크게 감소하여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기도 

하였다. 상금과 임금 인상 규모에 따라 선수에게 부여된 동기와 지원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는 선수에게 훈련과 시합에 더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며 더 나은 성적을 내도록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저희 구단의 상금 제도가 저로 하여금 성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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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데 동기부여가 되어요. 구단은 저에게 팀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저는 제 능력을 극대화해서 

팀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저의 

자세를 본 구단은 저에게 다시 더 많은 기회와 임금 

인상을 제시하곤 하죠. 이는 제 목표가 되어 저로 하여금 

더 열심히 하게 해줘요(연구 참여자3 林ㅇ). 

 

 

선배들한테 듣기로 예전에는 상금이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저는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건 중요하다 생각해요. 선수들은 각자 목표를 

갖고 야구를 하는데, 잘 하든 못 하든 다 같은 돈을 받는 

것은 조금 부당하죠? 저는 저희 집을 더 잘 살게 하고 

싶어서 야구를 해요. 이를 위해 몇 년째 희생을 감수하며 

야구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제 미래를 위해 돈을 더 

받고 싶은 건 당연하죠. 돈을 더 벌어서 미래에 지금 

즐기지 못 하는 삶을 즐기고 싶어요. 근데 상금이 

줄어들었어요. 상금의 금액을 키워서 선수들을 

격려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연구 참여자1 何ㅇㅇ). 

 

 

4.1.4.2. 에이전시에서 부여된 지원 

 

 

2013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으로 인한 야구 열풍 덕에 대만 

야구계에서 스포츠에이전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정부는 스포츠 

에이전시를 스포츠산업진흥법에 포함시켰고, 이를 통해 프로야구 

선수들도 에이전트에 대한 갈망이 생겼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많은 

에이전시와 TPBPA선수협회가 협력하여 대만 프로야구 환경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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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진보된 선수 보장 지원 제도를 발전시켰다. 본 연구 

연구참여자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에이전시에 있어 얻은 지원을 인식하고 

있었고 선수생활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에이전시에서 1년에 정해진 훈련비를 줘요. 만약 

제가 훈련을 더 받고 싶으면, 훈련 장소와 트레이너를 

마련해주고, 단백질 보충이나 마사지를 받고 싶으면, 그 

훈련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자원이 필요할 때 개인 스폰서를 찾아서 어떻게 하든 

최대한 선수들에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죠. 에이전시에서 

제공하는 지원 덕분에 제가 훈련과 시함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연구 참여자1 何ㅇㅇ). 

 

 

4.2. 스포츠참여자들이 대만 프로야구 선수의 경력 개발 

지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심층면담을 분석한 결과, 대만 프로야구 선수의 경력 개발 지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대만 프로야구 해당 관계자가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주요 결과로 지속가능한 환경 부재, 훈련 및 기술 

지원 부재, 부상 및 심리 지원 부재, 선수 인권 보장 결여에 대한 

인식으로 크게 4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각 범주별로 나타난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아래의 표 IV-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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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2  

스포츠참여자들이 대만 프로야구 선수의 경력 개발 지원 정책의 문제점

에 대한 인식 

 

 

4.2.1. 지속가능한 환경 부재 

 

 

연구 참여자들은 대만 프로야구 경력개발 지원 정책이 선수로서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응답하였다. 대만 

프로야구 선수들의 평균 선수 경력은 4.5년에 불과한데, 선수들은 

1군에서 오래 뛸 수 없을뿐더러 선수 생활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세부적으로 경제적 지원 부족, 

선수 생활 지원의 부재, 그리고 신인 선수에 대한 지원 부족 등 3 

가지로 구분되었다. 

 

 

세부 요인 주요 요인 

경제적 지원 부족 

지속가능한 환경 부재 선수 생활 지원 부재 

신인 선수에 대한 지원 부족 

훈련 환경 지원 부족 
훈련 및 기술 지원 부재 

훈련 방법에 대한 불만 

선수 심리 지원 부재 
부상 및 심리 지원 부재 

부상 선수 지원 부족 

선수 권리 침해 
선수 인권 보장 결여 

선수 협회의 지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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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 경제적 지원 부족 

 

 

현재 CPBL리그에서 선수들의 임금은 최저 임금제도가 도입되어 

최소 한화 28만원 이상을 보장 받고 있었다. 일반 대중보다 임금 

수준이 우수했지만 앞선 언급했듯, 대만 프로야구 선수들의 평균 선수 

경력은 4.5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러한 임금은 결코 선수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수준을 보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만 프로야구는 

선수로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수들에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지 못 하며 선수들이 높은 

연봉과 계약금을 받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부진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언제든 연봉 및 계약금이 감봉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이로 인해 선수들은 끊임없이 재정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충분치 못한 

연봉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앞으로 높은 연봉을 받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야구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스포츠에요. 오늘 제가 잘 한다고 

해서 내일이나 앞으로 계속 잘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특히 저는 투수고, 자주 아팠어요. 평범한 생활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큰 행복인데, 프로야구선수로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연구 참여자4 陳ㅇㅇ). 

 

 

대만 프로야구는 입장료가 구단 수입의 주요 원천이었다. 하지만, 

CPBL리그는 2013년 이후 입장객이 이전보다 훨씬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평균 입장 관중 수가 경기당 5,000명에 못 미쳤고 이로 인해 

구단 수입은 항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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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프로야구 투자를 촉진하게끔 새로운 진흥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법은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의 

부재로 프로야구 선수들은 구단이 재정적 지원을 받질 못하고, 정부도 

투자를 촉진하지 않아 결국 경제적 불안에 처하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단이 선수들을 양성하는게 투자라고 할 수 

있지만, 야구 관중이 그만큼 없어서 흥행에 실패하고 

돈도 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수가 더 많은 지원을 누릴 

수 있겠어요. 저희 팀도 그렇고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러한 재정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에요(연구 

참여자2 陳ㅇ). 

  

 

야구의 발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재정이나 자원을 

더 많이 베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이러한 

지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프로나 아마추어 야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원이 많이 없죠.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더 마련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연구 참여자5 

林ㅇㅇ). 

 

 

4.2.1.2. 선수 생활 지원 부재 

 

 

선수들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을지라도, 선수생활을 

오래 지속할 수 없기에 커리어가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응답하였다. 대만 

프로야구는 5개 팀 밖에 없기에 경쟁이 매우 치열한 가운데, 선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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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오랫동안 1군에 뛰고 싶다는 커리어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만 프로야구 환경은 프로야구 선수들로 하여금 선수 생활을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지원이 크게 부족했고, 이는 선수들의 

응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저에게 가장 이상적인 생활은요. 건강하게 잘 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는 꾸준히 1군에 출전할 수 있는 것, 

계속 선발로 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거에요. 그리고 10년 이상 선수생활을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 환경에서는 솔직히 많이 어렵죠. 젊은 

선수들은 계속 들어오는 가운데 제가 계속 성장하지 

못한다면 꾸준히 1군에서 뛸 수 있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선수 생활을 오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운동하고 

싶어요(연구 참여자8 鍾ㅇㅇ).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고, 그만큼의 운도 따라서 

19년 동안 돈도 많이 벌어서 만족한 선수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제외하고 다른 선수들은 4-

5년만에 방출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제가 만약 그런 

경우였으면, 구단에 대한 지원도 믿지 못하고, 이 길이 

맞는지 스스로 의심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후배들한테 프로에 오게 되는 경우, 꼭 대학을 진학한 

후에 오라고 충고하고 있고, 실제로 4-5년 밖에 못 뛸 

수도 있으니 각오하라는 말을 많이 전해요. 실제로 

구단에서 선수 생활을 오래 지원해주지 않으니까요(연구 

참여자6 高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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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랜 기간 프로 야구 경력을 유지한 노장 선수들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야구계에 있다 보니 야구에 대한 열정이 식었고, 그 가운데 

노장 선수로서 받아야 하는 존중과 대우를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선수 생활을 오래 지속하지 못한 

프로선수와 노장 선수 모두 현재 대만 프로야구의 환경이 지속가능하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프로 인생 후반기에 

가서 그 열정을 초심으로 유지하기가 어렵고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부재하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야구에 있어서도 권태기를 느낄 수 있고, 공을 오래 치다 

보면 정말 무감각해질 때가 있는데 이것이 오랜 기간 

야구선수로 생활한 저의 가장 큰 문제에요. 이러한 

열정이 사라지면 실력을 발휘하거나 발전을 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상황을 구단에서는 책임지지 않아요, 

특별한 지원도 안해주죠(연구 참여자3 林ㅇ). 

 

 

4.2.1.3. 신인 선수에 대한 지원 부족 

 

 

선수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데에 있어서 인식한 문제와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은 신인 선수 시절에 심리 적응 지원과 사전 교육이 

부족한 문제로 인해 프로의 환경에서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현재의 프로야구 선수들은 학생 선수에서 프로로 진급할 때 

도움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프로 생활에 적응하도록 심리 지원이 

있었으면 신인 선수 때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을 것 같고, 신인 

선수들이 프로에서 더 오래 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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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팀에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없는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경험 많은 선수들은 이미 많은 슬럼프를 

겪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스스로 잘 극복할 수 

있고, 특히 위기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젊은 선수들은 달라요. 심리 상담은 

젊은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생각해봐요. 18-19 

살인데 프로에 들어와서 기량도 좋고, 신인 선수임에도 

한 시즌을 잘 소화해서 포스트시즌까지 갔어요. 하지만, 

포스트시즌은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조절해야 

하는지 모르고, 심리적으로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어 평소처럼 잘 못하게 되죠. 이럴 때 심리 

상담을 통해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법을 배우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미 기량은 

확보되어 있는데, 포스트 시즌때는 심리적인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심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포스트 

시즌때도 똑같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는 

신인 선수들의 능력을 향상 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한 경쟁적인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게 

되죠(연구 참여자5 林ㅇㅇ). 

 

 

처음 프로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신인 선수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언제 힘든 상황을 

마주한 것인지, 언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조절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아는게 없죠. 그럴때 선배들을 보고 배우거나 선배들과 

소통하면서 선배들의 격려를 받을 수 있다면, 프로 선수 

생활을 지속하는데 그만큼 힘들지 않고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연구 



 

 72 

참여자3 林ㅇ). 

 

 

한편, 연구 참여자6 高ㅇㅇ는 드래프트를 확정 한 후 프로 생활을 

시작하기 전인 유망주 선수에게도 구단에서 체계적인 사전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프로는 학교가 아닌 현실에서 마주하는 

사회라는 인식을 모든 신인 선수가 프로야구에 들어오기 전에 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야구 환경은 혹독해서 실력이 좋을지 몰라도 

교만하거나 생활습관이 안 좋아 훈련을 잘 안 한다면 

2~3년 만에 선수 생활을 그만둬야 할 수 있음을 신인 

선수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직업과 사회를 조금 더 

진중하게 생각하고 본인이 팀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가꾸고 신경써야 함을 

강조하고 싶어요. 특히 신인 선수들은 경기장 내에서의 

기량뿐 아니라 경기장 외적인 일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이런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구단에서도 이런 

교육을 해주지 않아요(연구 참여자6 高ㅇㅇ). 

 

 

사실 들어와 보니 제 몸 상태는 신인 대학생들보다 

떨어졌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제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죠. 왜냐하면 야구는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오래 하는 것이고, 오래 할수록 실력도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프로에 오기 전에는 아무 것도 몰랐어요. 

고등학교 감독이나 코치들은 보통 잘 하는 선수에게 곧 

바로 프로에 가는 것을 추천해요. 근데 저는 프로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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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알고 들어오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프로에 오고 나서 고강도 훈련에 적응하지 못 해서 

부상을 당했어요. 정말 프로에서 오래 뛰려면 들어오기 

전에 프로야구가 어떤 것인지 알았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대학에서 

스스로 몸과 실력도 더 키워서 프로 생활을 하며 다치지 

않고 싶어요. 이러한 교육과 지원을 사전에 구단에서 

제공했다면 저는 부상당하지 않았겠죠(연구 참여자1 

何ㅇㅇ). 

 

 

4.2.2. 훈련 및 기술 지원 부재 

 

 

4.2.2.1. 훈련 환경 지원 부족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숙소와 훈련장 사이의 거리가 상당하여 

피로가 쉽게 누적되고, 훈련장 환경도 좋지 않아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으며, 선수로서 개인 실력을 향상하는데 있어 도움을 받는 것이 

충분치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경기장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경기장을 

조금 더 잘 지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타이난 

야구장은 상대적으로 설비가 충분하지 않고 훈련할 곳도 

그리 많지 않아요. 숙소에서 가깝지도 않아서 부상을 

당할 위험도 크고요. 많이 불편해요. 진짜 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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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어도 할 데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 한다면 선수들은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까요(연구 참여자4 陳ㅇㅇ)? 

 

 

특히, 대만 프로야구 선수들은 야구장에 대한 지원의 부재를 크게 

인식하고 있었고, 구단마다 홈구장에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연구 대상자6 高ㅇㅇ는 정부에서 항상 좋은 구장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대만의 첫 돔 구장에 대한 문제는 10년이 

넘게도 아직 해결되지 못했고,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점을 통해 

대만 야구 선수들은 실망을 경험하고 있었다. 

 

 

제가 알기로 다섯 팀의 홈 구장은 모두 기준 

이하예요. 완벽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또한 구단의 훈련 

장소, 훈련 장비, 스태프 모두 부족한 상황이에요. 특히 

훈련 장소의 경우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 본 야구장 

하나, 보조 구장 하나, 그리고 개별 훈련 장소가 

필요하지만, 저희는 구장이 하나뿐이죠. 저희는 팀 

전체가 60, 70여 명이나 있는데, 한 구장을 동시에 

나눠쓰기에는 역부족이죠. 훈련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선수 휴게실 공간을 좀 더 넓게 

만들어야 하고, 휴게실에서의 물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헬스장이 필요한데, 여러 공간을 잘 

활용해서 이러한 시설들을 구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라운드의 잔디와 흙은 더 평평해야 하고 홈런 벽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연구 참여자5 林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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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 모기업이 구장을 지으면 저희가 직접 

요구하고 저희가 실제 필요한 부분을 건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야구장의 땅은 정부의 땅이에요. 현재 대부분의 

구장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어요. 새로운 구장을 짓거나 

구장을 개선하거나 다 정부를 통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몰라요. 구장을 짓거나 개선하기 전 저희의 의견을 

듣지도 않아요. 들어도 저희의 의견을 실제로 

반영해주는지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현재는 비가 오면 

저희 모두 야구를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타이페이 돔 

구장에 대해 항상 거론이 되었지만, 10년 넘게 아무런 

성과가 안 나타났죠. 정부가 진짜 야구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개선해줄텐데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여전히 많고요(연구 참여자6 

高ㅇㅇ). 

 

 

4.2.2.2. 훈련 방법과 지도자에 대한 불만 

 

 

훈련 환경의 문제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은 기술 향상을 위한 

훈련 방법에 있어도 문제가 있음을 인식했다. 그들은 개인 실력 향상에 

대한 도움이 부족하며 현재 팀의 훈련 방법이 자신과 맞지 않고, 과거와 

현재의 훈련 방식의 조화가 이뤼지지 않으며, 지도자가 자신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선수들의 기술 향상에 

대한 지원이나 훈련 환경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보니 선수들 

스스로가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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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대만과 미국의 훈련 

차이가 좀 있다 봐요. 대만은 단체 훈련이 많은 반면 

미국에서는 개인 훈련을 더 많이 해요. 저는 뭐 대만이 

맞다 미국이 맞다는 것보다 저 개인적으로 개인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고 자발적인 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아직도 대만의 훈련 방식에 있어 

적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잘 한다면 곧이 꼭 

팀의 훈련 방법을 따라 하야 되나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팀에서 조금 융통성이나 유연성이 있는 훈련을 해줬으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학생도 아닌데 

주입식 교육으로 하는 것은 문제죠. 오히려 저희의 

실력을 떨어트리는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5 林ㅇㅇ). 

 

 

프로에서 개인마다 얻은 지원과 자원은 다 

비슷해요. 저희는 똑같이 부족한 지원을 받고 있죠. 훈련 

장소가 없어서 추가 훈련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잘 하려면 개인 트레이너와 레슨을 

받아야죠. 저는 이를 통해 제 몸과 근력을 키우고 

밸런스를 향상시키고 순발력까지 발전 할 수 있었죠. 

코치님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지는 않아요. 팀에서 정해진 

훈련은 부족해요. 그래도 남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 시간을 잘 확보해서 훈련해야 남들보다 

더 잘 할 수 있게 되죠(연구 참여자4 陳ㅇㅇ). 

 

 

더욱이 훈련 방식에 있어 신인 선수와 노장 선수가 한 팀에서 함께 

훈련을 진행하며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고, 이러한 훈련 방식을 

조화시키는 정책이 부족하며 세대간의 융합을 지원할 수 있는 도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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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함을 선수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세대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잘 

융합해야 된다 생각해요. 특히 선수한테 가르칠 때 

더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전 방법은 좋은 점도 있고 

현재 신인 선수들의 방법도 좋은 면이 있겠죠. 근데 

무조건 누구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각자의 좋은 점을 융합해서 제 훈련 방법이 되면 

되는데요. 현재 팀에서 이렇게 서로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지도자분들이 

젊은 선수와 노장 선수와 해외파 선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훈련 가운데 좋은 점을 잘 융합해서 저희에게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지금은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시대가 아니잖아요(연구 참여자5 林ㅇㅇ). 

 

 

위와 같이 기술 융합에 있어 또 다른 측면으로는 선수들은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제시할 수 있는 해외 지도자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선수들은 새로운 개념을 통해 해외 지도자들이 팀의 분위기나 

팀 훈련에 있어 동서양과 신구 융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구단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원이 부족하여 선수들의 

경기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훈련할 때 실력이 향상되는 것 같지 않을때가 

많아요. 근데 외국인 코치님이 "아, 이 방식은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네”라고 알려주시며 훈련 과정 혹은 경기 

중에 어떤 생각과 개념을 바꿀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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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심으로써 제 실력이 더 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해외 지도자분들의 새로운 개념들은 제게 새롭게 

생각하며 원래의 방법이 문제가 있는지 생각하게 돼서 

저 스스로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융합해서 최선의 방법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팀에서 해외 지도자가 있을 때 분위기 더 좋은 편이에요. 

더 잘 웃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일본인이든 미국인이든 

외국인 코치님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 

팀의 외국인 코치님은 주로 1-2 달만 팀에 있어요. 구단 

예산 때문인가 봐요. 근데 제 경험상 외국인 코치님이 

오래 계시는게 팀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팀에서 

외국인 코치님이 저희와 오래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연구 참여자5 林ㅇㅇ). 

 

 

4.2.3. 부상 및 심리 지원 부재 

 

 

4.2.3.1. 선수 심리 지원 부재 

 

 

연구 참여자들은 훈련 환경 지원의 부족과 함께 현재 프로구단에 

있어 심리 치료사가 상주하거나 심리 지원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없어 선수 심리 지원이 부족함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Green(2005)의 연구 결과에 따라 신인 선수들이 상급 단계로 진급할 

때 잘 적응할 수 있는지가 선수들의 성공적인 경력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데, 대만 프로야구선수들은 여러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현재 

소속 프로 구단에서 선수들의 적응 과정을 돕는 심리 지원이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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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였다. 또한 선수들은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거나 실패 혹은 

스트레스를 극복해야 할 때 심리 지원을 제공받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팀에는 멘탈 코치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심리 상담을 받아왔고, 그 

때부터 대학교까지 3-4년 동안 계속 멘탈 코치의 

도움을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에 와서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도 제가 문제 있을 때마다 그 선생님이랑 통화해요. 

그분 덕분에 제가 다른 선수처럼 프로에서 초심을 잃고 

부정적인 감정과 우울감에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 

동기들 중에 정말 마음이 강한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 우울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측면에서 

팀에서 기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심리 지원도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연구 참여자3 林ㅇ). 

 

 

프로에서는 아주 현실적이라 제가 잘 할 때 

사람들이 관심을 더 주고 제가 실수를 조금만 해도 엄청 

욕을 먹어요. 누군가 저한테 관심을 주지 않고 아무도 

저에게 신경 쓰지 않을 때 멘탈 코치님이 저한테 관심을 

주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안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구단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신경을 안 

써주죠. 그래서 동기 중에 실력이 안돼서 그만 두는 

사람도 많았지만, 마음이 힘들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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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는 친구도 많았어요. 이러한 지원은 구단에서 

해주지 않아요(연구 참여자4 陳ㅇㅇ). 

 

 

저는 제가 기쁘다 생각하는데 계속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오는데 잠을 못 들을 때가 많았어요. 제 아버지가 

이를 스트레스라고 알려줬어요. 저도 모르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나 봐요.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을 

다 털어낼 수 있는 감정 쓰레기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팀에서 장기적으로 저희의 마음을 신경 써주는 

선생님이 없어요. 저는 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멘탈 코치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어요(연구 참여자1 

何ㅇㅇ). 

 

 

4.2.3.2. 부상 선수 지원 부족 

 

 

대만 프로야구 선수들은 선수 생활을 하는데 있어 공통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 부상을 당했을 때라고 응답하였다. 선수들은 부상을 

당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함으로 연봉 감봉을 당해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했고, 재활시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마주하고 있었다. 선수들은 

부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였고, 상해 보험 등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부상 시 구단의 아무런 도움이 없고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대만 선수들에게 공통적으로 어려웠으므로 부상 선수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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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선수들은 부상을 당하는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부상 전에는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부상 후에 갑자기 못 하게 될 때 

스스로에게 매우 실망하고 좌절감이 끊임없이 왔어요. 

수술을 받고 나서 제 몸이 제 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시간과 재활 과정은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훈련 자체는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부상을 당해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부상 과정을 극복해야하는게 가장 

힘들었어요. 이럴 때 누구한테 털어낼 곳도 없고, 부상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할 때 혼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지원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이 있거나, 혹은 누구가 

제 옆에 있어주고 응원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연구 

참여자4 陳ㅇㅇ). 

 

 

선수 부상에 대한 경제적 보장이 있으면 좋겠어요. 

일반인의 경우 해고를 당하게 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선수들도 어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나 상해보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래야 생활 보장과 

안정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뛰지 못 하고 

기다려야 하는 그 부상 기간에도 덜 힘들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5 林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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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선수 인권 보장 결여 

 

 

4.2.4.1 선수 권리 침해 

 

 

대만 국민들은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신체능력만 우수할 뿐, 

머리는 비교적으로 단순하다고 인식하며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측면에서 대만 운동선수는 소외 계층에 속하며 사회적 지위가 

낮은 편에 속했다(梁心為, 2017). 이와 마찬가지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을 향한 존중, 격려, 그리고 지지를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 대중에게 쉽게 노출되는 직업상 SNS에서 언어 폭력과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이 빈번히 일어났는데, 이러한 문제들과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을 문제시하였다. 

 

 

제가 못 할 때 팬들은 저를 크게 비난해요. 저한테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너는 사구밖에 못해”, 

“너를 보면 그냥 실점할 것 같다”,“너가 잘 하는게 더 

이상해.” 등 심한 말을 늘어놓죠. 이런 말과 댓글을 볼 

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잘 할 때는 박수를 

받고 못 할 때는 비난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건데 제가 

아무리 못 해도 저한테 기본적인 존중을 해주면 좋겠고, 

이러한 것을 구단 차원에서 보호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연구 참여자1 何ㅇㅇ). 

 

 

한편, 선수들은 신인 시절 자신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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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지 못하는 억압된 분위기 아래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이로 인해 구단에서 선수들은 충분한 존중을 받지 못하며 이러한 

분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신인 선수일때는 뭘 원하는지 말을 할 수 없어요. 

능동적으로“저는 경제적, 기술적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누구한테 쉽게 말을 못 하겠어요. 항상 눈치를 보면서 

했죠. 뭘 배우고 싶은지도 말을 못 했어요. 아직까지는 

이를 용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구단이 노력해줘야죠(연구 참여자4 陳ㅇㅇ). 

 

 

제가 뭘 원하는지 솔직하게 말할 수 없어요. 제 

마음 속에 있는 말을 하면, 제가 경기에 뛸 수 없을 지도 

몰라요. 팀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연구 

참여자2 陳ㅇ). 

 

 

4.2.4.2. 선수 협회의 지원 부족 

 

 

대만 프로선수 협회(Taiwan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이하 TPBPA 선수협회)는 1995년부터 운영되고 

있었는데, 승부조작과 구단 분열 등의 사태를 겪으며 한동안 중단되어 

왔다. 2009년, 구단, 프로연맹, 그리고 정부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데를 

마련하기 위해 협회는 부활했지만, 선수들은 TPBPA 선수협회가 사실상 

구단과 맞서 선수의 권익을 쟁취하는 기능을 잃었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로 인해 선수들은 선수 협회의 지원이 부족함을 언급하고 있었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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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TPBPA 선수협회의 존재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었다.  

  

 

저는 선수협회에 가입을 안 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죠. 가입하면 돈을 내야 하는데, 사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몰라요. 저희에게 알려줘야 하고 

혜택이 실제로 있어야 가입하죠. 그리고 어차피 그들이 

저희들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잖아요(연구 참여자2 陳ㅇ). 

 

 

이와 반대로 노장 선수는 선수 협회의 존재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신인 선수보다 자신의 권익을 보호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비록 현재 TPBPA 선수협회가 큰 권력이 없더라도, 노장 

선수들은 여전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협회 활동에 참여하며, 

향후 프로야구 선수의 권리를 쟁취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많은 선수들은 협회에 대해 부정정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많져. “아, 나는 돈을 계속 내고 있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협회가 꼭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겉으로 볼 때 

아무런 권력이 없지만, 미래를 생각할 때 이 환경에서 

정부와 구단과 싸울 수 있고, 선수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선수협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미래의 선수를 위해 지금부터 협회를 

키워야 해요. 저희에게 유일하게 관심을 주는 선수협회의 

지원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6 高ㅇㅇ). 



 

 85 

심층 면담을 통해 ‘종합 지원에 대한 인식’, ‘훈련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인식’, ‘생활 환경 지원에 대한 인식’, ‘기타 인식’ 

5가지의 유의미한 인식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환경 

부재’, ‘훈련 및 기술 지원 부재’, ‘부상 및 심리 지원 부재’, 

‘선수 인권 보장 결여’, ‘관람 인식’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대만 프로야구 선수의 경력 개발 지원 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야구 선수의 안정된 삶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대만 프로야구 관계자들은 선수 경력 개발 지원에 대한 

문제와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었다. 정부 차원에서 선수에게 더 많이 지원을 제공하도록 

구단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하게끔 하는 정책이나 법이 미흡했다. 

프로선수로서 평균 수명이 4.5년에 불과하여 안정적이지 못 한 

상황에서 운동함에 따라, 선수들의 심리 상태는 더욱 불안정해졌다. 

따라서 선수들의 기량이 저하되어 악순환을 겪고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선수들의 재정적 불안으로 인해 승부조작이 빈번하게 

일어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악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 프로 

야구 선수들이 지속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속적인 야구장 관리가 필요하다. 야구는 대만의 대표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야구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전부터 더 나은 야구장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대만의 야구장은 모두 정부의 소유였기에 정부가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했음에도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본인이 훈련하는 야구장이 양호하지 않아 쉽게 

부상을 당하게 되고, 훈련할 야구장이 부족하여 본인의 기량이 저하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선수 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정부 

주도의 지속적인 야구장 관리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선수 권리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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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살아남야 한다고 생각할 뿐, 어떠한 도움과 지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고, 선수들 스스로도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인식하지 못한채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선수 진급에 있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신입 선수들의 경우 본인에게 제공되는 정책적 지원에 대해 

무관심했던 반면, 경력이 오랜 선수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구단과 투쟁했지만, 억압된 분위기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선수들은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해줘야하는 선수 협회의 

중요성도 인식하지 못하여 협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선수들 스스로가 본인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이들의 인식 제고를 통해 정부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알게 되어, 선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3. 스포츠참여자들이 대만 프로야구 선수의 은퇴 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심층면담을 분석한 결과, 대만 프로야구 선수의 은퇴 후 지원 

정책의 특징에 대해 대만 프로야구 해당 관계자가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주요 결과로 지원에 대한 관심 부재, 지원의 부족, 그리고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대로 크게 3가지 인식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각 

범주별로 나타난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3.1. 지원에 대한 관심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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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연구문제1번에서 언급했듯, 대만 프로야구 선수들은 프로야구 

환경에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은퇴 후 삶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 이후에 대한 삶을 고민하지 않으려고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현직 선수로서 시합과 훈련을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젊은 프로야구 선수들은 더더욱 은퇴 후 삶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해 사실 생각해 보았지만, 계속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만 할 용기가 없어요. 예전에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별로 생각 안 하려고요. 

동기들이 선수를 그만두는 걸 보면서 은퇴 후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제가 이 

환경에서 더 오래 남아 살아갈지 더 많이 생각하게 되죠. 

가능하다면 당연히 은퇴 후 어떻게 해야 더 잘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죠. 근데 지금 훈련과 시합에 집중해야 

해서 하고 싶어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이번주의 

계획만 생각해도 힘든 현실이죠(연구 참여자4 陳ㅇㅇ). 

 

 

아직 은퇴에 대한 계획 같은 건 없어요. 시합과 

훈련에 전념해야 하니까 선배가 너무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은퇴 후를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선배님들은 이미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죠. 저는 그들과 비교할 수도 없고, 크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미래를 돌아보는 것보다 현재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중이에요(연구 참여자1 何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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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만 프로야구 선수들이 은퇴 후 지원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점도 있었지만, 이러한 지원이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선수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 陳ㅇ와 高ㅇㅇ는 이미 은퇴 후의 삶을 

계획했고, 오랫동안 프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모은 재정을 통해 은퇴 후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은퇴 선수에 있어 선수협회에서는 코칭 일자리가 

있으면 선수에게 도움을 주죠. 근데 선수들은 은퇴할 때 

대부분 이미 자신의 인생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아구와 

관련된 일을 할 마음이 없어서 협회 쪽에서 

지원해주기에 어렵고 그들도 지원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연구 참여자6 高ㅇㅇ).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만약 제가 프로 선수가 될 

수가 없을 때 뭘 해야 하나 생각해봤어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바로 

프로에 안 갔어요. 저는 프로선수 되더라도 대학 학업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은퇴 후에 대해 

걱정을 안 하고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죠(연구 참여자2 

陳ㅇ). 

 

 

저는 이미 프로에 18-19년 있으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만약 야구를 그만둬야 될 때 저는 큰 

걱정이 없어요. 다른 직업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죠. 

저는 일단 재정적으로 크게 걱정하는게 없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더 갖고 싶어요. 20년 이상 야구와 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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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쳤는데 이제는 좀 쉬고 싶죠. 그리고 제 힘으로 미래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확신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은퇴 

후의 지원을 크게 신경을 안 써요(연구 참여자6 高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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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지원의 부족 

 

 

한편, 은퇴 후 지원 정책에 대해 인식했던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로서 프로야구 선수를 향한 은퇴 후 지원이 부족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소수의 우수 은퇴선수를 위한 지원법과 프로그램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야구 은퇴 선수에 대한 특별 정책이 따로 없기에 연구 

대상자들은 은퇴 후 지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미국이나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은퇴 후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너무 부러워요. 저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구단이나 에어전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은퇴 후 

정보를 제공하거나 은퇴 후 직업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를 도와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만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구단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도 어떠한 은퇴 지원금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들어본 적이 없죠(연구 참여자5 林ㅇㅇ). 

 

 

은퇴 후 지원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전에 은퇴 후 모기업에 취직하도록 도와주는 구단이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알기로 없어졌어요(연구 참여자8 

鍾ㅇㅇ). 

 

 

이와 같이 대만 프로야구 선수들은 구단이나 정부가 은퇴 후 삶을 

위해 제공하는 지원이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부족하며 제한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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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있었다.  

 

 

대만 프로야구의 경우 선수들이 은퇴하면 구단에서 

원하는 경우 팀의 코치나 감독의 자리를 맡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것 말고는 선수 은퇴 후 삶을 

도와주는 지원은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연구 참여자6 

高ㅇㅇ). 

 

 

대만에서 대부분의 에이전시는 선수 생활을 

유지하며 좋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지만,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죠. 저는 이미 더 

이상 야구를 할 마음이 없는 상태이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구단이나 소속 에이전시 측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제한이 되죠(연구 참여자7 陳ㅇㅇ). 

 

 

한편, 지원이 없다 보니 대만 선수들은 지원에 대한 불신도 

생긴다고 하였다. 지원을 기대하는 것보다 스스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준비하는 대만 프로 야구 선수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단이 신경 쓰는 것은 팀의 현재 성적과 

수입이에요. 구단이나 정부가 어떻게 우리 모두의 은퇴 

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제가 

준비하는게 더 빠르고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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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였을 때 특히 노장 선수 시절에 자격증 같은 것을 

미리 따고 그랬어요. 은퇴하면 자격증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랬죠(연구 참여자8 鍾ㅇㅇ). 

 

 

4.3.3.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대 

 

 

앞서 연구문제 1번 기타 지원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듯, 구단마다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나 특강이 있었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재정관리 특강이 은퇴 후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하며 구단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다. 대만에서는 은퇴 프로선수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자주 일어났는데 그중 상당수는 도박 및 승부조작 등 재정과 

관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현재는 구단 차원에서 구체적인 은퇴 후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만, 프로야구 선수들은 재정 관리 

특강이라도 제공하여 지금부터 돈과 관련된 문제를 잘 관리할 수 있으면, 

은퇴 후에도 큰 위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재정 관리 특강은 도움이 많이 되죠. 제가 진짜 

만약 야구를 못 하게 되어도 당장 남아 있는 돈이 

있어요. 그 돈으로 나중에 투자하거나 제2의 특기를 

찾아서 다른 것을 배워도 되잖아요. 재정 관리로 제가 

현재 가진 돈을 함부로 쓰지 않을 수 있고, 적어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 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1 何ㅇㅇ). 

 

 

특강 선생님들은 저희가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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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팀마다 재정 

관리에 대한 특강을 다 해주고 있어요. 많은 은퇴 

선수들이 은퇴 후에는 아무 것도 하지 못 하고 사회에서 

대우를 많이 못 받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은퇴해서 돈이 

어느 정도 있다면 다른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강을 통해 저금뿐 아니라 투자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연구 참여자2 陳ㅇ). 

 

 

또한, TPBPA 선수협회는 CPBL리그와 함께 프로선수도박방지 

기금신탁(職棒球員防賭基金信託)과 프로선수계약금신탁(職棒聯盟球員簽 

約金信託)을 도입하여 프로 야구선수들이 선수 시절에 아무런 문제나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은퇴 후 본인이 예치한 신탁기금에 이자를 

더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지원하고 있었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이러한 신탁으로 인해 은퇴 후의 생활이 조금 더 안정되고 

이후의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셨다.  

 

 

연맹은 계약금을 다 가져가지 않고 월급의 일부를 

내는 약간 연금과 같은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계약금 

3분의 1과 매월 월급의 10%를 연맹에 맡기는 형식이죠. 

저희가 만약 프로에 있는 동안 승부조작이나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은퇴 후 그 돈을 전부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은퇴 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과 함께 

도박 및 승부조작 방지 기능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5 林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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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스포츠참여자들이 대만 프로야구 선수의 은퇴 후 지

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심층면담을 분석한 결과, 대만 프로야구 선수의 은퇴 후 지원 

정책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해 대만 프로야구 해당 관계자가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주요 결과로 은퇴 전 사전 지원 부족, 야구인의 삶 

연장 기회 부재, 학업 지원 부재, 그리고 이직 지원 부재로 크게 4가지 

인식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각 범주별로 나타난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4.1. 은퇴 전 사전 지원 부족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대만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팬들에게 은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은퇴 선수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단적으로 대만의 프로야구 구단이 

선수를 방출할 때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다고 

하였다. 선수들이 은퇴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팬들의 경우 해당 선수가 

야구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수 생활을 그만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선수를 존중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은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대만 프로선수들은 은퇴와 관련된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며, 은퇴 전 사전 준비를 하고 있지 못 한다고 응답하였다.  

 

 

대만에서 은퇴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해요. 

은퇴라는 것은 못 한다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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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와 관련된 정보들도 많이 알지 못 해요. 하지만 사실 

제 나이가 되면 은퇴는 내일일지도 몰라요. 물론 선수로 

더 오래 뛰고 싶죠. 근데 저는 은퇴경기에서 영광있게 

은퇴하는 것은 선수로서 가장 큰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잘 하든 못 하든 모든 선수에게 그러한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단에서도 만약 선수를 방출하려면 꼭 

일찍 선수들한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갑자기 와서 “너는 오늘부터 안 나와도 된다”식으로 

하는건 그 선수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생각해요(연구 

참여자5 林ㅇㅇ). 

 

 

나이가 들어 은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은퇴하면 제가 못 한다고 생각하는 사실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일찍 은퇴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 

해봤어요. 진짜 더 이상 진통제를 먹으면서 야구하기 

싫어요. 그래서 은퇴하게 됐어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어요. 이러한 태도로 

야구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노력했다면 존중받아야 되는 

일이 아닌가요? 선수들이나 구단이나 팬들이 은퇴에 

대해 다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수들을 대해줬으면 

좋겠어요(연구 참여자7 陳ㅇㅇ). 

 

 

이와 같이 은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가운데 선수들과 에이전시는 

은퇴를 위해 준비하는 것보다 선수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더 신경을 썼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7 陳ㅇㅇ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프로선수들은 실제를 은퇴를 하기 전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다른 

기술을 배우고 미리 준비해야 함을 피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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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환경에는 이를 실천하기 어려웠고, 은퇴 후 지원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선수 시절에 다른 일들이나 기술을 많이 배울 수 

있으면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야구는 

평생 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는 40세까지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40세 

이후에 남은 인생은 뭘 할 수 있겠어요? 선수가 은퇴 전 

다른 기술을 배우거나 은퇴 후 삶을 계획할 수 있으면 

아주 좋죠. 이에 대한 구단의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있다면 좋으리라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야구만 해왔기에 

다른 일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밖에 나가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든데 야구를 오래 했고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이 지금 코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은퇴 전 다른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제가 지금 더 

많은 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7 

陳ㅇㅇ). 

 

 

4.4.2. 야구인의 삶 연장 기회 부재 

 

 

陳志成 등(2012)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대만 프로선수 은퇴 후 

야구와 관련된 직업을 계속 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야구를 벗어나 다른 분야에서의 일을 시도하려면 타 분야의 

전문가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에게 야구와 관련된 직업으로 야구인의 

삶을 연장하는 것은 평생 야구를 해왔던 그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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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었다. 그럼에도 대만 프로야구 선수들은 은퇴 후 야구와 관련된 

일조차도 찾는 것이 쉽지 않으며, 통합된 플랫폼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데가 없다고 하였다. 

 

 

제가 갑자기 방출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지금 중학교에서 코치하는 것은 제가 제 중학교 

감독님께 먼저 연락하고 코치가 되고 싶다고 해서 

감독님으로부터 기회를 얻게 된거죠. 감독님께 제가 

연락하지 않았으면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사실 스포츠나 야구계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현재로서 많은 정보들을 통합하서 제공해주는 

플랫폼이나 지원이 없어요(연구 참여자7 陳ㅇㅇ). 

 

 

저는 운동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래서 은퇴 후는 

야구와 관련된 직업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모든 

일자리를 스스로 찾아야 해요. 정부나 구단이 일자리나 

스포츠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어떤 플랫폼이나 

사이트에서  정보를 제공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8 鍾ㅇㅇ). 

 

 

한편, 은퇴한 선수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모두 희귀하고 

사회에 기여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잘 

활용하여 후배들에게 절 전달할 수 있으면 야구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7 

陳ㅇㅇ는 야구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웠던 

지식과 기술인데, 이를 후임 선수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선배의 책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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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인의 삶을 연장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로서 선수들은 네트워킹이나 서로 연결하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솔직히 은퇴 후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선수 

생활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후배한테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 야구인 삶의 연장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코치가 되든 뭘 하든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보고 저도 그들과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연구 참여자5 林ㅇㅇ). 

 

 

제가 배운 것을 바칠 수 있는 무대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이너리그에 가봤고, 부상도 많이 

당해봤고, 기억상실증도 결려봤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팀을 여러 번 오간 선수들을 

많이 만났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더 

많이 나누고 싶었죠. 하지만 코치 일자리도 그렇고 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강의 기회도 많이 없어요. 그러한 

기회를 연결해주면 많은 은퇴 선수의 좋은 경험을 나눌 

수 있고 젊은 선수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7 陳ㅇㅇ). 

 

 

4.4.3. 학업 지원 부재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대만 프로야구 은퇴 후 지원에 대한 



 

 99 

정책에 있어 학업 지원이 없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대만 프로야구 

선수들은 은퇴 후 대학원이나 해외에서 연수를 받을 생각이 있었지만, 

선수 시절에 공부한 적이 없는 선수에게 추가적인 지원이나 프로그램이 

없으면 학업을 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학업과 관련해서 말이죠. 선수들을 도울 

수 있는 훈련이나 기술적인 측면, 심지어 체력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도 전부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연구 

참여자8 鍾ㅇㅇ). 

 

 

저는 은퇴한 후에 코치를 하고 싶어요. 코치로서 

선수들을 도울 수 있는 목표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해외에서 공부를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을 더울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기회는 없는 

편이에요(연구 참여자8 鍾ㅇㅇ). 

 

 

나중에 영어나 일본어를 배울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일본은 아시아에서 야구 강국이고, 영어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코치가 되든 스카우트가 되든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수 생활을 할 때는 시간이나 기회가 없었지만 

은퇴 후 이런 기회나 자원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6 高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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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이직 지원 부재 

 

 

연구 참여자들은 은퇴 후에도 안정된 삶을 추구했기에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야구와 관련된 계약직 직업보다 구단 모기업에서 일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안정되고 보장된 삶을 선호하고 있었다. 하지만, 

프로야구 선수들은 평생 야구를 업으로 삼던 이들이기에, 구단이나 

정부의 지원 없이 다른 특기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저는 더 이상 야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은퇴하면 사업을 하거나, 이직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감독이나 코치로서 야구인의 삶을 연장하기보다, 

다른 직종에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해요(연구 참여자4 陳ㅇㅇ). 

 

 

이직하는 것에 있어서 제 구단이 속한 모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모기업은 

규모가 커서 선수들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고, 

선수들이 이런 기회를 원한다고 했을 때 채용을 할 수 

있으면, 은퇴한 선수들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5 林ㅇㅇ). 

 

 

사실 아직 공무원 시험을 볼 생각은 없었는데, 저는 

안정적인 생활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준비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죠. 관련해서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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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고,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아마 

도전했을거에요(연구 참여자7 陳ㅇㅇ). 

 

 

심층 면담을 통해 ‘지원에 대한 관심 부재’, ‘지원의 부족’,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대’ 3가지의 유의미한 인식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은퇴 전 사전 지원 부족’, ‘야구인의 삶 연장 기획 부재’, 

‘학업 지원 부재’, ‘이직 지원 부재’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대만 프로야구 선수의 은퇴 후 지원 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대만 프로야구선수 은퇴 후 지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있었지만, 

다른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현재 대만 

프로야구는 은퇴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었고, 임금은 기량에 따라 

정해지며, 은퇴 후 퇴직금 제도가 없었기에, 선수 시절 때 미리 은퇴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리고 우수한 선수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거나, 다른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직 관련 지원과 

교육이 중요했고, 무엇보다 은퇴 전 다른 재능을 양성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임 알 수 있었다. 한편, 陳信中에 따르면 

야구 선수들이 은퇴 후 사회적으로 부적응하고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등의 사건을 통해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부에서 

관련된 정책을 통해 지원할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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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국제 엘리트스포츠 성공요인 정책 분석 모형인 

SPLISS의 요소들을 기반으로 대만 프로야구 선수의 경력 개발 지원 및 

은퇴 후 지원 정책의 사례분석을 통해 스포츠참여자들(대만 프로 

야구관계자들)이 대만 프로야구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아가 현재 대만 프로야구 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심층 면담 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5.1.1. 대만 프로야구 선수의 경력 개발 지원 정책 

 

 

본 연구에서 ‘종합 지원에 대한 인식’, ‘훈련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인식’, ‘생활 환경 지원에 대한 인식’, ‘기타 인식’ 4가지의 

유의미한 인식들을 발견하였으며, ‘지속가능한 환경 부재’, ‘훈련 및 

기술 지원 부재’, ‘부상 및 심리 지원 부재’, ‘선수 인권 보장 결여’ 

4가지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대만 

프로야구 선수의 경력 개발 지원 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야구 선수의 안정된 삶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대만 프로야구 선수들은 재정적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선수 

경력 개발 지원에 대한 문제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선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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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불안으로 인해 승부조작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악의 순환을 끊어 내도록 프로 야구 선수들이 지속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정책의 필요성이 보인다. 

둘째, 지속적인 야구장 양호와 관리가 필요하다. 야구는 대만의 

대표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야구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대만 프로야구 선수들은 현재 본인이 훈련하는 야구장이 

양호하지 않아 쉽게 부상을 당하게 되고, 훈련할 수 있는 야구장이 

부족하여 본인의 기량이 저하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만의 

야구장은 모두 정부의 소유였기에 정부가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선수들은 좋은 환경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 점에 선수 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정부 주도의 지속적인 야구장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선수 권리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대만 프로야구 선수들은 

스스로 살아남야 한다고 생각할 뿐, 어떠한 도움과 지원을 얻으려고 할 

여유가 없었고, 선수들 스스로도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인식하지 못한채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선수들 스스로가 본인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이들의 인식 제고를 통해 정부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알게 되어, 선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1.2. 대만 프로야구 선수의 은퇴 후 지원 정책 

 

 

본 연구에서 ‘지원에 대한 관심 부재’, ‘지원의 부족’,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대’ 3가지의 유의미한 인식들을 발견하였으며, 

‘은퇴 전 사전 지원 부족’, ‘야구인의 삶 연장 기획 부재’, ‘학업 

지원 부재’, ‘이직 지원 부재’ 4가지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대만 프로야구 선수의 은퇴 후 지원 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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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프로야구선수 은퇴 후 지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있었지만, 

다른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현재 대만 프로야구는 은퇴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었고, 임금은 기량에 따라 정해지며, 은퇴 후 

퇴직금 제도가 없었다. 또한 우수한 선수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거나, 다른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직 관련 지원과 교육이 

부족했다. 야구 선수들이 은퇴 후 사회적으로 부적응하고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등의 사건을 통해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부에서 관련된 정책을 통해 지원할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야구는 대만의 대표 스포츠로서 국제 성적이 중요했기에 

SPLISS 모형에 따라 국제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 관련된 

요소들을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유망한 선수들이 입문하여 선수의 발전 및 진급 단계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대만 프로야구가 전반적으로 발전하여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5.2. 제언 

 

 

본 연구는 심층 면담을 통해 대만 프로야구 선수의 경력 개발 지원 

및 은퇴 후 지원 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명 연구참여자의 견해를 토대로 진행된 질적 연구 

방법이기에 연구의 특성상, 연구 결과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기에 세세한 분석에 한계가 있다. 각 인식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정책적 시사점과 관련된 중요 요 

소들을 세분화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해서 대만 프로야구 정책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대만 프로야구 중심으로 하였기에 대만 

엘리트스포츠 전 종목으로 일반화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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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를 대만의 다른 엘리트스포츠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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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about the Policy of 
Athletic Development Support and 

Post Career Support for 
Taiwanese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SUNG I HSUA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lobal Spor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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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aiwanese professional 

baseball policy by SPLISS(Sports Policy Factors Leading to 

International Sporting Success), a policy analysis model used for the 

success of international elite sports. In addition, in the context of 

Taiwanese professional baseball development,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international sports based on the reinforcement of Taiwanese 

baseball performance. The research questions for this study were: 1) 

What is the perception of athletic development support policies for 

Taiwanese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2) What is the perception 

of the problems of athletic development support policies for 

Taiwanese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3) What is the perception 

of post career support policies for Taiwanese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4) What is the perception of the problems Taiwanese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face with post career support policies?  

 In order to achieve the study’s purpose, the researcher adopted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6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and 4 researchers/decision makers of 

sports policies.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in-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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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s, previous research, and multifaceted literature. The data 

analysis applied and analyzed the past and present cases of 

Taiwanese baseball and categorized the collected data according to 

the researcher’s method.  

The results in this study are as below. First, Taiwanese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have a negative perception of athletic 

development support policies due from experiencing financial 

insecurity. As a result, match fixing has occurred frequently. To 

break this cycle of misconduct, financial support and policies are 

needed to enable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to continue their 

athletic career. 

Second, although baseball is Taiwan's representative sport, there 

was a shortage of baseball fields that are in good condition. Most of 

the participants believed that players are more prone to injury due 

unkempt baseball fields and their skills were declining due to the lack 

of baseball fields to train 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ercise 

the government-led policy of continuous management of baseball 

fields to support player career development. 

Third, Taiwanese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were 

unfamiliarized of their rights as an athlete. This imposed a significant 

issue for players as they are unable to advocate for themselves. 

Raising players’ awareness will help the government know 

specifically what they can offer, so that they can protect the rights 

of players. 

Fourth, there was financial post career support for Taiwanese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but other support or policy were very 

insufficient.  

 

 

Keywords : professional baseball, athletic development support, post 

career suppor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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