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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has been studied for the influence of dance activities on 

susceptibility and emotion development of elementary students that have enjoyed 

traditional Korean dance. This research has compared the difference between 

100 students parcitipating in Korean traditional dancing activities and 50 

students non-participanting. 

Firstly, the student participating in Korean traditional dancing has high level of 

satisfaction, superiority, inferiority, confidence, responsibility, patience and 

independency except the factor of non-participants.

Secondly, the emotional development on human emotion of the student has 

been improved, in terms of sociality, sensibility, self-consciousness, introversion, 

passivity and optimism. He has become from being introvert to being extrovert 

and from being passive to being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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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ly, the student has been superior in understanding, control and 

expression of emotion and emotional development.

Lastly, the student has high level of completion, competence, power of 

expression, feeling and vitality.

Through this research, it is showed that the students enjoying traditional 

Korean dance can reduce various negative factors about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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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1. 1. 1. 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인간은 태생적으로 본능적인 표현과 이를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욕구는 인간의 생활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순하거나 복잡

하게 연결된 움직임의 형태 즉, 신체활동을 통하여 발생된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보면 무용은 움직임을 통한 인간의 감정만을 표현하기보다는 타 예술과 

더불어서 보편적인 인간의 삶의 질을 표현하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써 

인간 행동의 기저를 이루게 하는 정서적 신체의 움직임의 표현이라 할 수 있

다. 

 오늘날 21세기는 빠른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복잡성 등의 특징들로서 우

리 아동들의 가치관 혼란성, 이기심, 무기력, 도덕적 불감증, 집단의 따돌림, 

학교 폭력 등의 심각성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은 여전히 지식 편중의 교육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공부만 잘하고, 사회적으로 성공만 하면 다른 

것은 어때도 괜찮다는 사고방식의 영향으로 인간성을 상실케 하고 인간의 도

덕적 가치 생황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반사회적 행동들을 유발시

키고 있다. 더구나 핵가족의 보편화 경향과 자녀수의 격감으로 아동들이 자

기중심적이 되어 타인에게 자기 자신을 양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자제하

지 못하며,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간의 상호이해와 자기 이해의 측

면인 정서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Goleman, 1995).

 인간은 생명의 가치로서 태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정서를 느끼고 나

타내기 시작한다. 이러한 정서는 출생과 더불어 인간 행동에 작용하며 일생

동안 인간 행동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Kurtines,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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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아동기는 또한 자아 성장의 민감기이며 사회적 발달과 더불어 정

서적 발달의 민감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기는 가족 중심적 관계에서 벗어

나 보다 폭넓은 인간관계로 맺어가는 시기로써 이때의 성공적인 관계맺음은 

심리적 적응과 성공에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정서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며 필요 되어진다. 

 이는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할 뿐 아니라 이를 조절하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간관계 형성에 필수적이기 때문이

다.

 또한 아동기에 사회적응에 필요한 것은 단조로운 인지 능력 이상의 능력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 기술, 공감 능력, 정서적인 안정성 등

의 다양한 능력들이 인간을 좀 더 인간답게 만들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

장하는데 더욱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18C 이후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인지, 정서, 동기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왔으며 별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믿어왔으며, 1970년대에는 인간의 인지적 

능력을 중시하고 일반적으로 지능에 대해 말할 때는 인지적인 측면을 생각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지능은 한개의 단일 요소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하위 능력들의 집합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학자마다 그 중 어느 요소

를 더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 지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왔다.

 최근 지능에 대한 연구는 지난 100년 가까이 널리 받아들여진 IQ개념만

으로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설명하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능의 

개념을 확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Salovey & Mayer, 

1996).

 그 대표적인 예로 Gander(1993)의 다중이론(multiple intelligence)을 들 

수 있다. 

 Gander에 의하면 개인 지능은(personal intelligence)은 개인 간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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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ersonal intelligence)과 개인 내 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내 지능은 자기 자신의 정서 상태나 동기와 같은 

내면의 세계를 구별하고 부호화하는 능력이고, 개인 간 지능은 각 개인들간

의 정서를 구별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와 같은 개인 지능은 종전에 IQ 개념

과는 달리 정서적 능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Leeper(1965)는 정서가 행동을 

조절하는 기능, 동기적 기능, 인지적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정보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였으며 Mower(1960)는 정서

를 이성과 대립되는 것으로 보았던 과거의 견해에 반대하고 정서 그 자체로

서 높은 수준의 지능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과거의 인지적인 능력만이 중요

하다는 관점에서 정서가 인지적 능력과 중요한 지능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Salovey와 Mayer(Salovey & Mayer, 1990, 1996)는 학업성취나 직장에

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은 ‘정서 지능’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여기서 정서지능은 전통적인 지능의 한계성을 노출시켰

고, 사회적 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서 정서 능력은 지적 능력

만이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정서 지능을 Salovey와 Mayer(1996)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

는 능력, 인식된 정서를 이해하는 과정,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

력이라고 하였다. 1990년 이후부터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이 학문적으로 연구

되고, Goleman(1995)이 Salovey와 Mayer의 이론을 바탕으로 저술한 

“Emotional Intelligence"라는 제목의 단행본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사 주간지인 The Times(1995. 10. 9.)가 정서지능을 커

버스토리로 다루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The 

Times의 기사 이후 정서지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언론에서도 이 내용의 

일부가 여러 차례 소개되고(경향신문, 1996. 5. 16.; 조선일보, 1996.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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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1995. 7. 7.; 한국경제신문, 1996. 1. 9.), 정서지능 관련 서적들

이 많이 출판되었다.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양하다. 이에 대한 다양한 최

근의 연구결과와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이론과 Belsky(1984)

의 부모 양육행동의 복잡적 요인에 관한 모델의 기본 틀을 적용하여 아동의 

정서지능에 여향을 미치는 변인을 아동 변인, 부모 변인, 가정환경 변인, 그

리고 가정외적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문혁준, 1998).

 이렇듯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가정환경은 인간과 출생 

시부터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성장 발달에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인간형성의 기초 작업의 대부분이 취학 전의 발달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 가장 왕성하게 성취동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

는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Salovey와 Mayer(1996)은 개인의 정서적 기술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으

며, Goleman(1995)은 영유아기 정서적 경험이 성장한 이후에 정서 반응 형

태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 발달의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부모는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자이며 가장 오랜 시간에 걸쳐서 통제력 및 

영향력을 갖는 관계력으로써 자녀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유아기와 아동 초기에는 주로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특히 어머니로부터 받는 애정은 아동의 

성격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며 또한 이와 반대 현상으로써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이나 과잉보호는 아동으로 하여금 반항적 또는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하

는데 주요한 영향이 있다. 그러므써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 및 양육태

도, 양육 방법이 아동들의 인성 유형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며, 이

러한 영향력은 사회가 바라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Erikson(1963)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신뢰감을 형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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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식이나 수치감 같은 정서의 기반이 학령기 이전에 형성되고, 부모의 반

응은 아동기 이전에 속한 자녀의 정서적 특성에 큰 영향을 미쳐, 그 시기 형

성된 정서적 틀과 패턴이 그의 일생을 좌우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아동의 정서적 발달은 부모의 양육 방식 및 행동이 어떠한가에 따

라서 달라지며, 이러한 정서 지능은 환경론적 입장에 입각하여 지배적인 지

능이라 할 수 있다. 정서지능은 후천적인 교육을 통하여 재학습되어지며 두

렵고 공포의 상황을 스스로 직접 대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여 

편도의 감정을 약화시키고 전두엽 피질과의 연계를 발달시킨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자신의 성격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신의 문제, 대인 관계에서도 원만히 

해결된다. 따라서 아동기의 경험하는 정서적 경험은 자신의 정서 지능이 되

는 것이며, 결국 최초로 서로 감정을 교류하고 또한 감정에 대한 대처하는 

방식을 무의식적으로 가르치는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유아 

때 부모의 눈 마주 침을 통한 마음의 조화, 감정이입, 긍정적 사고 훈련을 통

한 안정감은 정서 지능의 기초가 되며, 그러므로 차츰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

동에게 하는 정서적 영향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적절한 정서를 갖추도록 돌봐

야 한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가 점차 줄어들고 아이들은 방과

후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원과 텔레비전, 컴퓨터 게임으로 보내고 있으

며,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점차 정서가 메말라가고 있다. 우리 사회 그 

어느 곳에서 아이들을 위한 정서교육의 기회를 발견할 수가 없다. 학교, 가

정, 사회 그 어디에도 아이들을 위한 정서교육에 대한 관심보다는 학원으로 

아이들을 몰아세우고 머리 키우기 교육에만 관심이 있는 부모들이 대부분이

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보다도 따뜻한 감성을 키워 줄 수 있는 

교육이다(이학준, 2001). 그러나 근ㆍ현대 교육은 이성의 기능을 충분히 발

휘하도록 하는 것이 인생 성공 또는 인간 행복에 이르는 왕도로 생각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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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요체인 지능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 따르

면 지능(intelligence)은 성공 또는 행복을 10~20% 만을 설명해 준다고 보

고하고 있다(Salovey & Mayer, 1990). 그렇다면 성공 또는 행복의 

80~90%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여러 요인들(예를 들면, 사회 계급, 

뇌신경 발달, 행운등)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인성요인을 설명해 

주는 인간의 능력으로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 있다.

 정리해 말한다면 인간성이 풍부하고 감수성이 있는 아이들을 키워야한다

는 말이다. 이러한 인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방안의 하나로 정

서교육을 시켜야 한다. 

 21세기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아동을 위한 정서지능(EQ)개발의 정서교

육은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정서교육을 통한 EQ개발은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조절하며 그리고 활용해 보는 실제적인 체험과 동시에 연습과 훈련

을 통한 생활화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정서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내적 감정과 감각을 표현하고 아

동의 정서발달을 증진시키는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EQ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건강한 대인 관

계를 맺고 긍정적인 학습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중요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아동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신의 정서나 느낌을 인식하고 조절하여 적합

하게 표현하는 경험과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헤아려 대응해 보는 다양한 경

험을 통하여 EQ를 발달시킬 수 있다(문용린, 1997).

 무용학습은 신체적 발달 이외에도 정서적 인식에 민감하여 정서의 효과

력,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적극성까지 띄게된다. 특히 무용중에서도 한국 전

통춤은 한국고유의 문화적 미적 발달 뿐만 아니라 자기 표현의 기회, 만족

감, 성취감등을 제공하며 우리 한국인의 정서교육으로 대표적 교육문화의 꽃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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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한국 전통춤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절제하고 감정에 

대해 예민하게 느끼며 인내심을 지속시켜 정서를 통제하는 능력까지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 정서지능(EQ)에 관심이 신체를 통한 교육활동으로 발전해가고 있으

며, 이에 따른 실험적 연구들이 많이 선행되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

통춤에 대한 정서적 중요성 인식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이에 따

라 한국 전통춤이 우리 아이들의 정서지능함양에 있어서 계속된 발전과 방향

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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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목적목적목적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3,4,5,6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전통춤을 받고 

있는 집단과 한국전통춤을 받지 않고 있는 집단간에 정서지능의 차이를 밝히

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한국전통춤이 정서

지능향상에 도움을 주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3. 3. 3. 3.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가설가설가설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한국 전통춤의 참가 여부는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한국 전통춤의 참가 여부에 따라 인간의 감정에 기초한 정서발달

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한국 전통춤의 참가 여부에 따라 감정의 상호작용 정서발달은 차이

가 있을 것이다.

    1-3. 한국 전통춤의 참가 여부에 따라 감정의 이해, 조정, 표현 정서발달

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한국 전통춤의 참가 전, 후 정서발달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한국 전통춤의 참가 전, 후 인간의 감정에 기초한 정서발달은 차

이가 있을 것이다.

    2-2. 한국 전통춤의 참가 전, 후 감정의 상호작용 정서발달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한국 전통춤의 참가 전, 후 감정의 이해, 조정 표현 정서발달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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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제한점제한점제한점제한점

 첫째, 정서지능 검사지를 남녀아동을 대상으로 배포하였으나, 남자 아동들

의 한국 전통춤을 경험 및 활동하는 아동들이 극히 극소수로서 여자 아동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고 적어 자료처리가 적절치 않아 분석을 

제외하였다.

 둘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설문지에 대한 문항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사실대로 답했다고 생각한다.

 셋째, 학교나 가정, 그밖에 통제요인에 한계성을 갖는다.

 넷째, 대상의 범위를 M시 한국무용 학원 및 학교클럽활동(5개군) 학생들

로 국한시켰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 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무용활동을 한국 전통춤으로만 제한하였기 때문에 

다른 무용활동과의 동이성이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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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1. 1. 1. 1.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전통춤전통춤전통춤전통춤

1) 한국 전통춤의 개념

 무용이란 우리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함께 더불어서 역사를 써

왔으며 우리 민족의 얼을 상징하는 모태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렇듯 한국전통무용은 원시 민간신앙의 잔재인 각종 행사와 서민대중이 

즐겨하는 세시풍속 중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싹트고 움터서 그때부터 민중과 

결부 ∙ 밀착되어 민중과 호흡을 같이 하고 서민대중의 생활환경 속에서 뿌리

를 박고 오랫동안 성장되어온 춤을 말한다(송수남, 1995).

  한국전통무용은 규격화된 틀이 필요하지 않고, 서민들이 정서와 소박함

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데에 핵심을 두고 있으며 상체의 움직임과 하체의 움

직임이 과학적으로 잘 조화된 곡선적이며 내향적인 춤이다. 정중하고, 엄숙

하며, 느리고, 깊이가 있는 정신과 영적 표현으로 억제되고 절제된 움직임이 

많은데 이러한 움직임들은 염불, 타령, 남도지방의 산조곡 장단 등과 함께 

추어진다. 우리의 춤은 혼자 추는 것이 기본적이며, 발동작으로 발뒤꿈치를 

사용하며 손 움직임에서도 우리는 손가락 한 마디마디에 하나의 의미를 부여

한다. 하체의 움직임이 주된 발레는 운동의 특성상 비교적 높은 강도로서 

중, 고령자나 몸이 불편한 환자의 무용으로 부적합한 면이 있으나 한국전통

무용은 정중동(靜中動)의 움직임으로 무리한 동작이 없고, 심리적인 안정과 

정시적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우리의 춤의 특징을 살펴보면, 서양의 무용은 주로 하체(다리, 발)중심의 

무용활동을 하는 데 반해 우리의 춤은 상체(손, 팔, 어깨)중심의 무용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서양의 무용은 선(線)을 구사함에 있어서 인체를 주체로 하

는 해부학적인 기하학적인 측면으로 외향성이 강조되고, 하체, 기교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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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요구했고, 강약의 표현에 있어서도 동적인 활동을 하는 반에 우리 한국전

통춤은 육체보다는 정신적∙정서적인 측면 즉, 영적인 면을 강조하고, 선(禪)

의 자세로 내향성(內向性)발전을 이루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한국전통 춤으로는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독무로써 한

국전통춤 특유의 정중동(靜中動), 동중정(動中靜)의 정수가 잘 표현되어 예술

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승무. 액(厄)을 제거한다는 뜻을 가지며, 춤을 추는지 

머물러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요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우쭐거리

며 전후(前後) 진퇴하고 회선하는 그 변화가 무겁고 끈기 있고 텁텁한 것이 

특징인 살풀이춤, 외씨비선이 돋보이는 발짓 춤이면서도 손놀림이 섬세하고 

우아하고 절도가 있어 한국전통 춤이 지닌 정 ∙ 중 ∙ 동의 흥과 멋을 지니고 

있는 태평무, 호남지방의 집단 무용으로 부녀자들만이 모여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서서 노래 부르며 춤추는 민속적인 무용인 강강술래, 타악기의 하나

인 장고를 비스듬히 어깨에 둘러메고 여러 가지 리듬으로 변화시켜 추는 춤

인 장고무 등이 있다(이지현, 2004).

2) 한국 전통춤의 역사 및 원류

 한국 전통춤은 원시시대를 비롯하여, 고대 삼국시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무용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이후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

까지 우리 민족과 함께 해왔다. 

 학설에 의하면 춤의 종류는 전 세계적으로 5만~20만 정도일 것으로 추산

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 종족과 신앙에 따라 춤이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확실히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한대지방의 춤은 그 템포가 정열적이고, 쾌

활하며, 빠른 반면에 열대지방의 춤은 평화스러운 춤으로 엉덩이춤이 주제를 

이른다(김문애, 1998).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무용을 언급한 것은 「오경통의(五經通義)」로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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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동이지악 지모무 조시생야(東夷之樂 持矛舞 助時生也)’라고 한 대목이 

있다. 이 원시무용은 병기창(兵器槍)을 들고 추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무속

으로 보아 농사와도 관련이 있는 전통무적 성향의 무속의식 사용이 아닌가 

보고 있다. 또한 「주관춘관주소(周官春官註疏)」에 “동이의 악‘주나(侏儺)’는 

양기를 발생하여 양기를 소생시킨다(東夷之樂曰侏儺 言陽氣所適 萬物離也生

也).”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고대 동이족의 문화를 짐작할 수 

있고 아울러 당시의 무용의 특징이 무기와 같은 것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고려조 일연(一然)이라는 스님이 지은 「삼국사기(三國遺事)」와

「위지(魏志)」동이전(東夷傳)의 조선전(朝鮮傳)에서 윈시 부족국가시대의 신

속생활을 살펴본다면 당시 사회생활을 지배하던 것은 신앙이 지배적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극복의 의미로 신앙적으로 제례

의식을 시행하여 정영적(精靈的)으로 믿고 의지하는 어떠한 존재를 숭배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제례의식에서 한국전통춤 즉, 전통무용이 등

장하고 있다는 것이다(정병호, 1985).  

 이렇듯 한국 전통춤은 고려와 조선시대와서 크게 융성하였으며, 크게 두

가지의 틀 속에서 즉, 궁중무용과 서민민속무용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우선 전자의 경우, 일무(一無)와 정재(呈才)의 2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무는 주로 제례행상에 추던 무용의 일종으로 이것은 다시 문무(文舞)와 武

舞)로 2가지로 구분한다. 이 일무는 중국 주나라에서 연원한 것으로 고려시

대 송나라 유학 주자학의 기본아래 유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대한민국예

술원, 1965). 

 이는 중국 천자의 경우 팔일무(八佾舞)(무용수 64명), 제후는 육일무(六佾

舞)(무용수 36명), 대부는 사일무(四佾舞)(무용수 16명), 사(士)는 이일무(二

佾舞)(무용수 4명) 것을 기본으로 하여 각기 그 무용의 운용 면에서 그 지위



- 13 -

에 따라서 추는 규모를 달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반면 정재는 우리나라 궁중에서 추었던 전통적인 무용으로서 격식적이고 

예의를 지키는 일무와 반대로 위엄 있고 화려한 형태의 무용을 하였던 것으

로 주로 연회 같은 오락적 성향을 띠고 있었다. 특히, 나라의 경사와 외국사

신들의 접견 등을 위하여 활용되었으며, 조선초기에는 개국의 정당성과 태조 

선대의 업적 등을 찬양하는 무용이었다.

 이들 궁중의 무용수들은 장악원(掌樂院)에서 무용를 배웠으며, 여기서의 

무용의 형태는 단체적인 형태를 띠는 것으로 획일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

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궁중무용의 내용은 문덕곡(文德曲), 무고(舞鼓), 가인

전목단(佳人剪牧丹), 봉래의(鳳來儀), 춘앵전(春鶯囀), 향악무(鄕樂舞), 몽금척

(夢金尺), 수명명(受命命), 하왕은(荷皇恩), 장생보연지무(長生寶宴之舞), 육화

대(六花隊), 곡파(曲破) 등의 당악무(唐樂舞)로 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음악과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전대로 이어온 조선의 궁중무용은 선조대(宣祖代)에 임진왜

란 인조대의 병조호란 같은 전쟁으로 인하여, 온전히 계승되지 못하고 이후 

후대 왕들의 노력으로 명맥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후자인 민속무용의 경우 농민을 비롯한 일반백성들과 천민인 광대(才人), 

무격(巫覡)등에 의해 이어졌다. 이들의 무용에는 그들의 삶의 애환이나 당시

의 일상의 서민의 문화가 이루어진 무용들과 각 지역적 특성마다 독특한 형

태의 것들이 나타나 전자의 경우 보다는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조선조 

선대도감 계열의 가면무라든지 남사당패의 솟대쟁이의 잡의 속에 삽입된 무

용, 그리고 무당들의 다양한 무용 등이 그것들이라 할 것이다. 특히 무격들

은 농경의례, 부락제, 성황제 등의 주재자로서 신과 인간의 중간자인 역할을 

하였고, 이 행사에서 파생된 가면무용극이 각 지방별로 토착화되기 시작하였

다. 조선시대에는 무용, 극, 창, 재주들을 행한 직업적인 예능인인 광대, 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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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18세기 중엽에 이미 그들의 판놀음에 정재놀음과 가면회, 검무 등을 포

함시키고 있었고 이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니며 연회를 했었다. 

 조선말에 연희되던 탈춤의 대표적인 것은 양주 별산대놀이, 봉산탈춤, 통

영오광대, 북청사자놀음, 송파산대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강강술래, 농악, 동래

야류 등이 있다.

 이러한 한국의 무용들은 개화기 1894년 갑오경장이후, 사뭇 새로운 모습

으로 변모하기에 이른다. 기존의 궁중무용, 서민무용이 서구화된 무대화로 

자연 흡수되었으며, 또한 서구식 무용의 기법이 도입되는 시기였다. 서구식 

극장에서 이전의 우리의 무용들과 서구무용이 발표되고 이들 모든 이들이 공

유할 수 있게 되었다(류인희, 1958). 그 후 수많은 작품들이 발표되었고, 전

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가를 통하여 오늘에 우리의 삶과 정신적 유대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춤은 다른 춤과 달리 음악의 일정한 틀이 없다

고 자유로우면서도 영혼과 흐름이 느껴지는 형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한국 전통춤의 특성

 한국무용의 아름다움은 동작의 기교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동양의 모

든 예술이 그러하듯 한국무용도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정신의 세계와 

동작의 기교가 합일될 때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허순선, 1999). 

한국무용은 서구의 무용이 전달하지 못하는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다. 승무, 

살풀이, 태평무, 학춤, 강강술래, 탈춤, 농악과 같은 한국무용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다(송미숙, 윤명희, 2000).

 한국 전통춤은 겉으로 동작이 없는 듯 하면서도 그 속에 잠겨 흐르는 미

묘한 움직임. 즉 ‘수많은 움직임이 집중하여 완결시킨 하나의 경지’라는 것이

다. 한국의 민속음악이나 민속무용에서 ‘장단을 먹어주는’ 대목이 많이 나온

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시∙공간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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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집중된 선, 집중된 음, 집중된 동작이 불러일으키는 파문으로 채워진 

생동하는 미적 공간인 동시에 고요한 역동성을 뜻한다. 다시 말해 ‘장단을 

먹어주는 대목은 맺힌 것을 풀어주는 이완인 경우도 있고, 풀린 것을 맺어주

는 긴장일 경우도 있다. 모든 예술이 다 그렇기는 하지만 한국전통무용은 긴

장과 이완을 적절히 배합하여 맺고, 풀고, 어르고, 당기는 데에 그 묘미가 있

는 것이다. 

 한국 전통춤은 ‘엇박을 탄다’ 이는 평범한 순차적 진행 구조에 한 가닥 파

문을 일으키는 것인데, 딱딱하고 일률적인 시 ∙ 공간 구조를 일그러뜨리는 것

으로 엄정한 전체 속에서의 일탈이며, 평상적인 흐름에 대한 파격이다. 환언

하자면 그것은 꾸밈은 꾸밈이되,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는 꾸밈속에서 자연스

러운 멋이 흘러나오게끔 한다. 또한 한국전통춤은 동작 자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무언극적(無言劇的)이 아니라 동작으로 희비(喜悲)의 감정을 

나타내려는 것이고 발을 옮겨 딛을 때는 발꿈치부터 내딛으면서 무릎에는 힘

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전통 춤은 현실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련 아래서 역사적인 생활 경험

이 축적됨에 따라 인류 나름대로 사회에 어울리는 민족적인 공감대를 형성하

는 공동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인의 삶의 특징인 한(恨)과 신명(神

明)을 담고 있어, 역사적 배경 속에서 또는 사회적인 구조적 모순으로 생겨

난 민족의 애환을 표현하며, 이러한 한의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신명이라는 

표현요소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정지된 가운데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 가운데 정이 있는 정 ∙ 중 ∙ 

동의 의미가 담겨진 춤이다(오정희, 2003). 

 

4) 한국 전통춤의 신체활동

 한국 전통춤은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어우러지는 춤으로 정 ∙ 중 ∙ 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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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한 유산소 운동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동작이 걷기와 굴신 운동이 

주를 이루며 앉기와 뛰기 등의 동작이 가미되는 운동으로 굿거리, 자진모리, 

휘모리 정도의 기본 장단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4박을 기본단위로 1박, 2박, 

3박, 4박 자유롭게 굴신과 뛰기를 이루어 내다. 이러한 장단에 맞추어 한국

무용 기본동작은 규칙적으로 반복 지속되어진다. 특히 한국무용에서 이루어

지는 오금 죽이기, 무릎굴신, 끼치발걸음 등의 동작은 하체관절이 호흡과 더

불어 온몸의 체중을 조절하는데서 이루어지는 동작들과 상당한 운동량을 지

니고 있다. 

 한국 전통춤의 기본 움직임은 단전에 집중된 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기본동작은 크게 발동작과 팔동작으로 구분된다. 발동작에는 딛기와 걸음, 

맴체 등이 있는데 딛기에는 뒷꿈치부터 내딛는 뒷꿈치 딛기, 앞꿈치부터 내

딛는 앞꿈치 딛기, 발바닥 전체로 내딛는 평발딛기, 무릎을 굽혔다가 펴면서 

한발을 내딛는 굽힘과 디딤새 등이 있다.

 걸음에는 1박에 한 걸음을 걷는 세진 걸음, 2박에 한 걸음을 걷는 중진걸

음, 4박에 한 걸음을 걷는 장진 걸음, 1박에 두 걸음을 걷는 잔걸음 등이 있

다. 맴체에는 제자리 돌기, 반맴체, 온맴체 등이 있다. 팔 동작에는 들기, 내

리기, 감기, 뿌리기, 엎기, 제치기 등이 있다.

 이렇듯 한국 전통춤은 전신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인체의 각 기관에 활력

을 주고 있고, 이러한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 운동을 어떻게 실시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이지현, 2004). 

2. 2. 2. 2. 정서정서정서정서

 1) 정서의 개념

 정서는 개인이 그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가 인지하고 활동하는 대

상을 여러 가지 형태로 경험하는 태도를 말한다. 개인이 경험하는 감정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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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것에 대해서 개인이 지각, 이해, 파악하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개인적 

태도와 일치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개인은 이런 저런 감정을 가지고 하

나의 특이한 정서상태를 경험한다. 이와 동시에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역동

적 특성을 가진 불안정적인 심리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정서경험은 결정적인 상황을 견디어내고 대처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 경험은 개인의 내면세계를 재구성하고 필요성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강도 높고 드물지 않게 효율성이 높은 특히한 정서활

동으로 나타난다. 또한 정서는 개인의 행동을 조정하는 요인 중 하나로서 사

람들간의 복잡하고 매우 다양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써 그의 정서영역을 

구상한다(김주자, 1995).

 2) 정서발달

 정서라는 것은 정신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긍정하

는 사실이며, 더욱이 아동기의 정서는 비교적 안정되어 가는 시기이다. 성인

에 비하면 여전히 일시적이고 강렬하지만, Fox(1984)가 지적하고 있는 것과 

아동기의 정서 표현이 일시적으로 일시적이고 강렬하며 빈번한데 비해 아동

기에는 상당한 변화를 보이게 된다. 즉, 아동기의 어린이는 지성이 발달과 

사회성이 발달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정

서 표현에 틀이 잡혀가게 된다. 정서를 단순하게 표출하면 주변친구들이 어

린애 같다고 친구로 인정해 주기 않을까 염려되는 감정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세련된 감정경향을 나타낼 수가 많다. 이같은 정서적 행동은 사회적 행동과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공포, 분노, 질투, 애정, 동정 등이 사회적 행동

과 관련된다. 여기서 아동 정서 특징인 공포, 분노, 불안감에 대해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공포감-아동기의 공포 요인은 시각적, 청각적인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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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자극에 의한 것보다는 상상적 가상적인 것, 비현실적, 초자연적인 것

에 대한 공포가 많아진다. 이시기의 공포대상이 성인기에 와서도 그대로 공

포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신체적 상해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동물을 위험시

하며 무서워하는 것,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공포, 암흑이나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대로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성인기에 이같은 불안

정서는 아동기의 심한 공포 경험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포는 아동의 

행동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공포심이 너무 없는 것은 관심과 주의가 

부족한 이유이므로 어느 정도의 공포심을 기르고, 공포나 위험에 대하여 준

비 태세를 가지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아동들은 공포심을 나타날 때 친구

들이 사회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놀라게 하거나 공포를 주는 

사태들을 피하여고 애쓴다. 사회적 상황에서의 공포의 일종인 수즙음은 일반

적으로 고개를 한쪽으로 기우뚱한다거나 코나 귀 또는 몸을 만지작거리는 신

경질적인 습관으로 나타난다. 

 분노-이시기의 아동은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 진행중인 행동이 방해될 때 

자기의 결점을 들추어 낼 때 놀림을 받을 때 꾸중을 들을 때, 다른 아동과 

불유쾌한 비교를 당할 때, 자기의 실수나 어리석음을 알았을 때, 또는 무시

당할 때, 분노를 표출하며 사회적 관계와 관련되어 일어나며 공포보다 훨씬 

자주 나타난다.

 불안감-이시기의 지적 발달 특히 상상력의 발달과 생활권의 확대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기는 불안은 미래의 위험을 예상할 때 생기는 약

한 공포반응이다. 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잉기대에서 오는 갈등과 교사

의 전체적 지도에 대한 공포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의 부족화로서 심한 불안의

식이 문제 행동한다. 그러나 적당한 불안의식은 아동들의 여러 행동에 대해 

사회적인 통제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양심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적절

한 불안지도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안영진,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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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춤과 춤과 춤과 춤과 정서정서정서정서

 정서(emotion)은 고대 그리스 말로 passion 이라고 하며 Descartes는 인

간의 감정을 6가지의 영역으로 구분 하여 사용하였다. 근대에 와서는 

emotion이란 말은 passion이라는 말로 대처하게 되었다(Lazaurs, 1994). 심

리학이 태동하면서 William James는 “Principle of Psychology(1980)"에서 

정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정서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정서의 개념 문

제에서 정서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Oatley & 

Jenkins, 1996). 1920년대 이르러 행동주의 이론가인 스키너는 마음속의 정

서와 동기를 찾는 일은 인간 사고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중 하나이지

만 가장 큰 재앙중 하나이기도 하다 라고 하였다. 1960년대서는 정서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점차 정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인지 

측면에서 정서를 개념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한 학자중 

Frijda(1986)는 다음 3가지 요소로서 정서를 구성하였다. 

 ① 정서는 신체적 변화 표현, 행동이 수반되는 하나의 심적 상태

 ② 활동 학고자 하는 계획과 준비성의 촉진

 ③ 개인의 관심사. 즉, 목표와 관계들을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평가

 Stein과 Trabasso(1994)는 신념, 추론, 계획을 강조하면서 정서는 목표의 

우선 순위를 변화시키지 않는 사건의 지각으로 신념에 대한 도전으로써 신체

적 변화 및 표현이 발생하고 목표를 회복시킬 것인지 변형할 것인지에 대하

여 계획과 그럴듯한 결과를 고려하게 한다고 하였다.

 Lazarus(1991)는 초기에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스트레스와 대

처 방법이 인지적, 중재적 과정, 개인과 환경관계, 성격과 맥락적 영향, 의식

과 무의식적 과정이 강조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정서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으며 정서의 인지, 동기 및 관계 이론을 발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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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자기와 세계에 대한 믿음과 평가과정을 강조한 점에서는 인지적이며 

개인이 목표나 동기를 가지고 환경에 대처하는 점에서는 동기적이고 개인과 

환경간에 관계를 강조한 점에서는 관계적이다. 각각의 정서는 핵심관련 주제

(core relation theme)를 가진다.

 긍정적인 정서는 중요한 목표가 용이하게 만들어지는 평가가 이루어 질 

때 경험한다.

 부정적인 정서로는 예를 들어 분노가 경험될 때 개인은 목표의 훼방이 다

른 누군가의 행동에 기인하는 평가를 만든다.

 반대로 죄책감은 목표 방해에 자기 비난이 있고 평가는 상황에서 변화를 

위한 잠재력을 만든다.

 희망의 정서는 부정적 상황이 개선되거나 긍정적 상황이 생산되는 평가와 

관련된다. 슬픔의 정서는 상실에 대해 돌이길 수 없는 평가와 관련되며 부정

적 상황이 개선되거나 긍정적 상황이 생산되는 평가와 관련된다.

 이와 같이 정서는 이성과 인지 과정에 의해 일어나는 부산물로 보았고 인

지 및 추론에 기초하지 않으며 인지의 정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

른 이의 감정 상태를 안다며 그 정서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조건들을 이해

할 수 있다.

 즉, 그러한 감정을 자극한 목표, 믿음, 평가들을 안다면 그리고 정서의 논

리를 이용한다면 그 사람이 그 정서를 다시 자극 할 수 있는 사건에 직면했

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인지적 관점에서 정서를 바라보는 입장은 정서 연구가 활성화되

면서 정서적 측면에서 인지적 요인을 보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Patton(1990)는 정서의 인지적 요인에 대해 반달하고 있다. 인지의 측면에서 

정서가 발현되되거나 자동적인 생물학적 변화에 의해 정서가 발현되거나 모

두 관계없이 정서는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정서에 의해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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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현하기도 하고 스트레스에 의해 정서가 생성되기도 한다.

 스트레스는 보통 일차원적인 조건들에서 측정된다는 점에서 감정보다 훨

씬 간단한 개념이다. Lazaus(1994)에 의하면 스트레스의 평가는 피해, 위협, 

도전이라는 차원에서 설명 될 수 있으나 감정은 더 복잡하게 형성된다고 한

다. 

 스트레스는 모든 이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감정을 초래한다. 즉, 분노, 절

망, 질투심과 같은 위험한 감정들 불안, 죄책감 수취와 같이 실존적 감정들, 

안도감, 희망, 슬픔과 같은 생활조건에 관해 초해되는 감정 모두 그 밑에는 

개인적 의미들이 깔려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함께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들

은 우리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긍정적 정서와 사

고가 건강에 유익하고 부정적 정서가 심장병이나 암과 관련된다는 연구는 많

이 있다. 스트레스에 의해 생산되는 호르몬들은 정신 신체 질환을 일으키며 

면역체계의 영향을 주고 감염을 일으킨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부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즐거움, 흥분, 열정 등을 경험하지 못하며 낮은 

심리적 안녕 높은 수준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관련된다.

 그러나 긍정적 감정들은 병으로부터 보호해 주거나 몸의 건강이 긍정적으

로 개선될 가능성을 높여준다. 높은 스트레스는 부정적 정서를 가질 가능성

을 높여 이는 더 나아가 탈진의 상태까지도 가져오게 될 수 있다.

 정서적 쾌, 불쾌의 반응은 충동의 충족 여부와 경험의 가치 여부를 알려

주는 지침계이다. 무용에서의 정서의 역할은 미적 감상을 할 때 즉각적인 비

판의 토대, 직관의 토대를 이루는 정서적 반응이다. 정서는 앞서말 한 것처

럼 일차적으로 어떤 태도에 대한 표시이고, 태도는 상응하는 상황의 분쟁 속

에서 실제의 행동을 하려고 하는 행위의 준비성이다.

 인간의 마음 구조는 어떤 형식을 취했던 간에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왔다

는 사실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의 경험은 일종의 정신적 상태, 혹은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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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과정이 되고 본질적으로는 타인에게 전달되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과학적

인 의사소통 이론은 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극히 중요하다.

 무용가는 자기 자신을 교화시키고 고유한 심성 속으로 침잠 되어야 한다

(Taylor., & Taylor. 1987).

 심성의 특성은 기름과도 같으며 이 기름을 통해서 정신적 삼각형의 운동, 

즉 느릿느릿한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 잠시 외면적으로 정지한 움직임, 

연속적인 중단되지 않는 움직임이 등이 앞, 뒤로 가능한 것이다. 

 이런 면이야 말로 한국춤이 가장 요구하는 예술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

다(김문애, 1998). 

 무용은 맹목적인 창조가 아닌 목적을 가진 창조적 힘이며, 인간의 심적 

순화를 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 고유 형식으로서의 사물에서 

심성에 이르는 말을 주고 받는 언어이며, 심성을 통할 수 있는 양식인 것이

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적인 심성이 보다 강한 삶을 영위하는 시대에 있어서 

무용자체가 생동적이 된다. 왜냐하면 심성과 무용이 상호작용과 상호완성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성장기 아동에 있어서 무용은 아동의 학습활동 중 정의적인 예

술교과에서 자발적인 창의적인 표현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사회적 

욕구와 성취의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될 것이며 따라서 정서의 안정과 더불어 

긍정적 인간상을 형성할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Mayer., & Salovey, 

1997). 그러므로 무용의 경험을 통해서 개인이 느끼는 풍부한 정서를 표현하

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격형성 및 자아실현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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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1. 1. 1. 1.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본 연구는 목포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특기적성 한국 전통 

춤을 즐기면서 활동하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일주일에 2회~3회 활동자를 

대상으로 실험집단(활동하는 학생) 100명과 대조군(활동하지 않는 일반 학

생) 50명, 총 150명을 조사연구대상으로 <Table 1>과 같이 표집하였다.

the general feature of object of the study

grade
the number of 

people
rate %

1 9 9.0

2 15 15.0

3 27 27.0

4 24 24.0

5 16 16.0

6 9 9.0

dance history

less than 1 year 45 45.0

more than 1 year 37 37.0

more than 3 year 18 18.0

students participating in 

dance
100 75.0

students not participating 

in dance
5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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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설계모형설계모형설계모형설계모형

연구주제설정

연구설계

기초

문헌

조사

예비

조사

가설

설정

연구

대상

표집

무용

경험군

경력

분류

자료

분석

처리

결과 

및 

제언

3. 3. 3. 3. 자료처리자료처리자료처리자료처리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

그램을 이용하였다. 정서발달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대응 T-test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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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

        1. 1. 1. 1.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전통춤과 전통춤과 전통춤과 전통춤과 정서발달정서발달정서발달정서발달

1) 감정에 기초한 정서발달

한국 전통춤을 즐기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과 활동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Table 2>와 같이 unrest 요인을 제외하고는 

satisfaction, superiority, inferiority, confidence, responsibility, patience, 

independence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서로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Table 2. emotional development based on emotion

변인
participation in 

dance or not
mean

standard 

deviation
t

satisfaction
dance student 8.8298 1.77322

.091
general student 8.7959 1.87060

unrest
dance student 9.5532 2.25358

-1.212
general student 10.0600 1.85615

superiority
dance student 9.8511 1.81753

3.417
general student 8.2200 2.75748

inferiority
dance student 9.4894 2.50106

4.396
general student 7.4200 2.12939

confidence
dance student 10.4681 3.25611

4.560
general student 7.8400 2.37641

responsibility
dance student 10.8298 3.40919

3.380
general student 8.8800 2.17256

patience
dance student 9.3191 2.20776

2.368
general student 8.2000 2.43277

independence
dance student 9.8085 1.96311

4.954
general student 7.7800 2.0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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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작용과 정서발달

한국 전통춤을 즐기는 학생과 활동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차이를 살펴

본 결과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openness을 제외하고 sociality, 

sensibility, self-consciousness, introversion, passivity, optimistic을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mutual operation and emotional development

변인
participation in 

dance or not
mean

standard 

deviation
t

sociality
dance student 10.4894 2.35789

3.037
general student 9.0200 2.40314

sensibility
dance student 9.8724 2.01750

2.135
general student 8.8600 2.59521

self-consciousness
dance student 9.6170 1.95107

3.759
general student 8.0400 2.16616

introversion
dance student 10.3191 2.19789

2.712
general student 9.0400 2.43243

passivity
dance student 10.0213 2.22133

4.517
general student 7.8600 2.47444

optimistic
dance student 10.1489 2.01061

3.243
general student 8.6600 2.47114

openness
dance student 10.3404 2.33384

.965
general student 9.8800 2.3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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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의 이해, 조정, 표현 정서 발달

한국 전통춤을 즐기면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과 활동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

으로 연구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감정의 이해, 조정, 표현 정

서 발달의 하위요인 Completion, Competence, Power of expression, 

feeling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4. the comprehension, meditation and expression of emotion, 

and emotional development

변인
participation in 

dance or not
mean standard deviation t

Completion
dance student 10.0213 2.03757

2.373
general student 8.8600 2.71060

Competence
dance student 10.0638 2.05790

3.481
general student 8.3800 2.64876

Power of 
expression

dance student 9.9574 1.97767
2.988

general student 8.6400 2.33658

feeling
dance student 10.0213 1.55325

3.510
general student 8.6600 2.19098

vitality
dance student 9.7234 1.75318

3.100
general student 8.4000 2.38190

2. 2. 2. 2.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전통춤 전통춤 전통춤 전통춤 전전전전ㆍㆍㆍㆍ후의 후의 후의 후의 정서발달정서발달정서발달정서발달

1) 한국 전통춤 전ㆍ후 감정에 기초한 정서발달

한국 전통춤을 참가 한 후 감정에 기초한 정서발달을 연구한 결과 <Table 

5>와 같다. unrest은 한국 전통춤 활동을 하고 나면 줄어들고 다른요인인 

satisfaction, superiority, inferiority, confidence, responsibility, patience, 

independence은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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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motional development based emotion before and after dancing

emotional development mean standard deviation 대응차평균

satisfaction before dancing 8.6170 2.58384
-.2128

satisfaction after dancing 8.8298 1.77322

anxiety before dancing 10.0000 1.76930
.4468

anxiety after dancing 9.5532 2.25358

superiority before dancing 8.9362 2.38112
-.9149

superiority after dancing 9.8511 1.81753

inferiority before dancing 7.4255 2.77993
-2.0638

inferiority after dancing 9.4894 2.50106

confidence before dancing 8.4043 2.34669
-2.0638

confidence after dancing 10.4681 3.25611

responsibility before dancing 9.7447 2.24061
-1.0851

responsibility after dancing 10.8298 3.40919

patience before dancing 8.8085 2.50771
-.5106

patience after dancing 9.3191 2.20776

independence before dancing 8.2979 2.18607
-1.5106

independence after dancing 9.8085 1.9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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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전통춤 전ㆍ후 상호작용 정서발달차이

활동후에 상호작용정서발달을 연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활동후에 

sociality, sensibility, self-consciousness, optimism 가 높았으며, 내향적

인 면에서 외향적으로 수동적인 면에서 능동적인 면으로 발달 되어 감이 보

인다.

Table 6. mutual operation and emotional development before and 

after dancing

emotional development mean
standard 

deviation
대응차평균

sociality before dancing 10.0213 2.90044 -.4681

sociality after dancing 10.4894 2.35789

sensibility before dancing 9.5745 2.39333 -.2979

sensibility after dancing 9.8723 2.01750

self-consciousness before dancing 9.0213 2.18184 -.5957

self-consciousness after dancing 9.6170 1.95107

introversion before dancing 8.8298 2.50494 -1.4894

introversion after dancing 10.3191 2.19789

passivity before dancing 7.8085 2.03916 -2.2128

passivity after dancing 10.0213 2.22133

optimism before dancing 9.1304 2.25693 -1.1087

optimism after dancing 10.2391 1.93431

openness before dancing 10.0213 2.53231 -.3191

openness after dancing 10.3404 2.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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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전통춤 전ㆍ후 감정의 이해, 조정, 표현 정서발달의 차이

활동후에 감정의 이해, 조정, 표현 정서발달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 <Table 

7>과 같다. 활동을 하고 난 후 completion, competence, power of 

expression, feeling, vitality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

다.

Table 7. the comprehension, meditation and expression of emotion 

and emotional ability before and after dancing

emotional 
development

mean
standard 

deviation
 대응차평균

achievement before 

dancing
9.7447 2.85496

-.2766
achievement after 

dancing
10.0213 2.03757

execution before 

dancing
8.8936 2.58956

-1.1702
execution after 

dancing
10.0638 2.05790

expression before 

dancing
8.7234 2.33780

-1.2340
expression after 

dancing
9.9574 1.97767

emotion before 

dancing
8.1915 2.01773

-1.8298
emotion after 

dancing
10.0213 1.55325

vitality before 

dancing
8.2340 1.93607

-1.4894
vitality after 

dancing
9.7234 1.75328



- 31 -

ⅤⅤⅤⅤ. . . . 결 결 결 결 론 론 론 론 

본 논문은 인간의 비언어적 정서표현의 수단으로 인간의 감정상태를 발달 

전이 및 순화 시키고 정화적 치료적인 상황도 유도한다. 감정의 전이에 대한 

창조적인 무용움직임과 신체 경험을 활용한 것이다.

특히 한국 전통춤은 우리나라 전통과 의상을 바탕으로 고유하고 섬세한 느

낌을 주는 고상한 음악에 맞추어 몸의 움직임에 따라 표현하여 특히 초등학

교 학생들의 감성과 정서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한국 전통춤을 즐기면서 활동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100과 

비교군 50명을 연구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기적성 수업으로 1주일에 2~3번 한국 전통춤을 즐기면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의 정서발달을 살펴보기 위해 감성지능 진단 검사지를 사용하여 실시하

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 T-test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첫째, 한국 전통춤을 즐기면서 활동하는 학생이 활동하지 않은 학생에 비

해 unrest 요인을 제외하고는 satisfaction, superiority, inferiority, 

confidence, responsibility, patience, independence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한국 전통춤을 즐기면서 활동하는 학생과 활동하지 않는 학생의 상

호작용 정서발달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참가한 학생은 sociality, sensibility, 

self-consciousness, introversion, passivity, optimism 등이 높게 나타났으

며 내향성에서 외향성으로 수동적인 면에서 능동적인 면으로 발달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한국 전통춤을 즐기면서 활동하는 학생과 참가하지 않은 학생을 대

상으로 연구한 결과 감정의의 이해, 조정, 표현, 정서발달의 차이는 활동하는 

학생 하위요인 모두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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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즐기면서 활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참가 후에 감정의 

이해, 조정, 표현 정서 발달의 차이는 completion, competence, power of 

expression, feeling, vitality 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

다.

이상과 같이 한국 전통춤을 즐기면서 활동하는 학생은 부정적인 정서가 감

소됨을 알 수가 있었다.

이는 한국고유의 전통춤이 정서발달 증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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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부  부  부  록록록록 >>>>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전통춤이 전통춤이 전통춤이 전통춤이 정서에 정서에 정서에 정서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영향영향영향영향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한국 전통 춤이 아동 정서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의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느끼시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통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 목적으

로만 처리되며 묻는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니, 개인적인 생각을 

솔직하게 대답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3월 20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체육전공

석 사 과 정 : 정    란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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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설 설 설 문 문 문 문 지지지지>>>>

Ⅰ.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의 번호에 v표 

하거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는 초등학교 (     )학년입니다.

2. 무용 특별활동은 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     년    개월)

3. 무용특별활동을 일주일에 몇 번 이나 하나요? (     )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번 이상

4. 무용특별활동의 수업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

   ① 30분미만 ② 30분~1시간 미만 ③ 1시간-1시간30분 미만 ④ 1시간30분 이상

5. 무용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수는 몇 명 정도인가요? 

   ① 10명이하 ② 11-20명 ③21-30명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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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항을 읽고 해당 란에 (       ) 표를 하여 주세요.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1. 짝꿍을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2. 우리 선생님을 몇몇 아이들을 특별히 좋아한다.
3. 용돈이 항상 모자라는 편이다.
4. 오락이나 게임을 마음껏 해보고 싶다.
5. 부모님이 자주 나와 함께 놀아 주었으면 좋겠다.
6.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는 때가 많다.
7. 쉽게 결심을 하는 편이다.
8. 친구들은 나보다 행복한 집에서 태어난 것 같다.
9. 집에 혼자 있으면 도둑이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든다.
10.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킬까봐 늘 걱정이 된다.
11. 친구들과 놀 때는 언제나 앞장을 선다.
12. 성적이 좋지 않은 친구와는 사귀기 싫다.
13.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4. 나는 훌륭한 집안의 자손이라고 생각한다.
15.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16.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본 적이 있다.
17. 공부를 잘 못하는 편이다.
18. 행동이 느린 편이다.
19. 친구들의 물건은 모두 좋아 보인다.
20. 술래잡기를 할 때는 늘 술래가 된다.
21. 일을 남보다 잘 하는 편이다.
22. 마음이 너그러운 편이다.
23.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다.
24.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충고를 잘 듣는 편이다.
25.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26. 약속시간을 잘 지키는 편이다.
27. 숙제를 끝내야만 잠을 편히 잘 수 있다.
28. 참을성이 많은 편이다.
29. 말만 앞세우는 친구는 싫어한다.
30. 꾸준히 저축을 하고 있다.
31. 고집불통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다.
32. 조각 그림 맞추기를 좋아한다.
33. 낱말 맞추기 퍼즐을 좋아한다. 
34. 참을성이 많다.
35. 사고 싶은 물건은 받드시 사고야 만다.
36. 모든 일에 목표를 정하고 노력한다.
37. 모든 일을 자신의 방법대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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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38.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 없는 편이다.
39. 자존심이 강한 편이다.
40. 특이한 옷차림을 좋아한다.
41. 언제 어디서나 쉽게 친구를 사귈 수 있다.
42. 친구가 찾아오면 언제나 즐겁다.
43. 단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4. 명랑하고 낙천적인 성격이다.
45. 다른 사람 돕기를 좋아한다.
46. 음악을 들으면 울어본 적이 있다.
47. 무지개를 좋아한다.
48. 좋아하는 계절이 정해져 있다.
49. 석양의 노을을 좋아한다.
50. 동화를 읽으면서 엉엉 울어본 적이 있다.
51.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52. 자신을 매력적인 인물로 묘사할 수 있다.
53. 하루에 3번 이상 거울을 본다.
54. 개성이 강한 편이다.
55. 기억력이 좋은 편이다.
56. 나쁜 일도 쉽게 잊고 지내는 편이다.
57. 누구에게나 먼저 말을 거는 편이다.
58.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
59. 누구하고나 허물없이 지낸다.
60. 기분을 쉽게 바꿀 수 있다.
61. 지시를 받기 전에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편이다.
62. 남의 도움은 비교적 사양하는 편이다.
63. 일을 쉽게 처리하는 편이다.
64. 자신이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낸다.
65. 언제나 자신감에 차 있다.
66. 매가를 쉽게 생각해서 책임을 떠맡는 일이 많다.
67. 약속시간에 늦으면 안달이 난다.
68. 새로운 일에는 언제나 열중하는 편이다.
69. 사람을 잘 믿는 편이다.
70. 예상하지 않은 편지나 소포를 받기를 좋아한다.
71. 기분을 쉽게 바꾸는 편이다.
72. 가능한 한 오래 살고 싶다.
73. 새로운 물건에 관심이 많다.
74. 마음이 너그럽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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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75.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해 보고 싶다.
76.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싶다.
77. 남에게 존경 받는 것이 좋다.
78. 무엇이나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79. 무슨 일이나 자신을 갖고 할 수 있다.
80. 경쟁심이 강하다.
81. 바쁜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82.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쉽게 지루해진다.
83. 휴일에도 바쁘게 활동하면서 지낸다.
84.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부지런한 편이다.
85. 매사에 있어 열성적이다.
86.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발표할 수 있다.
87. 친구가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 같이 슬퍼한다.
88. 자신의 기분과 전혀 다르게 행동해 본 적이 있다.
89. 많은 사람 앞에는 떨려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다.
90. 말을 하기보다는 듣는 편에 속한다.
91. 자신의 감정을 잘 들어내는 편이다.
92.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애쓴다.
93. 어른이 울고 있는 것을 보면 당황하게 된다.
94. 쉽게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 편이다.
95. 좋아하는 동물을 길러본 적이 있다.
96. 몸과 마음이 쉽게 피곤해 지는 편이다.
97. 특별히 좋아하는 물건이나 일이 없다.
98. 죽고 싶을 때가 있다.
99. 겁을 많은 편이다.
100. 행동이 느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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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사회체육학과 학 번 20067534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정   란         영문 :  Jeong, Jeong, Jeong, Jeong, RanRanRanRan

주  소  

연락처

논문제목

한글 한글 한글 한글 : : : :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전통춤이 전통춤이 전통춤이 전통춤이 정서에 정서에 정서에 정서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영향영향영향영향

영문 영문 영문 영문 : : : : the the the the Influence Influence Influence Influence of of of of Korean Korean Korean Korean Traditional Traditional Traditional Traditional Dance Dance Dance Dance 

                        on on on on the the the the Emotion Emotion Emotion Emotion of of of of DanceDanceDanceDance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ㆍ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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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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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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