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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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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and social emotional competence enhancement. This study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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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ion, independence of the dance subject is necessary. Second, in order to activate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dance education programs, institutional 
changes are necessary. 

Park, Sun-woo · Ewha womans Univercity

A study on the need for dance education to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enhancement

<key words>  school violence, school violence prevention,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dance education

<주요어>  학교폭력, 학교폭력 예방, 사회 정서 역량, 무용 교육

118  학교폭력 예방 및 사회·정서 역량 강화를 위한 무용교육의 필요성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33집 제1호(통권 74호)  119

최근 언론에서 연예인, 운동선수 등 공인들의 학교폭력 가·피해 사실이 밝혀지

고 학교폭력 피해자의 피해 호소가 확산(윤창수, “연예계, 스포츠계 학교폭력 논란 인파만파 

어디까지 먼질까”, 서울신문, 2021. 2. 24.) 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재조명 되고 있다

(연합뉴스V, “학교폭력”, 2021. 3. 5.). 연예인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 의혹으로 현재 활동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하차, 그룹 탈퇴 등 연예계 활동에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임지영, “끝나지 않은 학교폭력 20년 동안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공정뉴스, 2021. 2. 3.) 학교

폭력 피해 연예인의 경우 인터뷰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 당시를 회상하며 힘들었던 

심경을 드러내는 등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다. 운동

선수의 학교폭력도 예외는 아니다. 경북 학교 운동부에서 2016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고등학교 54건, 중학교 24건, 총 84건의 학생 간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김도

훈, “최근 5년 경북 학교 운동부 폭력 100건 발생” KBS NEWS, 2021. 3. 5.). 현재 활동 중인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선수의 경우, 경기 참가 자격 박탈과 같은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데 

(이소정, “학폭 운동선수,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동아일보, 2021. 2. 19.) 2021년 3월 1일 이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자로 조치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대회에 출전할 수 없

으며 학교 폭력 가해로 인해 퇴학 조치를 받으며 선수 자격을 박탈당한다. 프로 스

포츠의 경우 신인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

출해야 하며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교폭력 이력이 입학에 영향을 주는 규정을 만들

어 시행하는 대학의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한다고 한다(한진주, “운동부 학교폭력 

가해자 무용관. 퇴학 땐 선수 지위 박탈” 아시아경제, 2021. 2. 24.).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오랜 시간 우울, 자존감 저하”(Klomek et al, 2010:282)와 같

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성인이 된 후에도 이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

우가 많은데, 이는 어린 시절일수록 당한 기억이 생생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자신보다 편안히 생활하는 것을 알게 되면 복수의 심리가 생겨나

기 때문이다(박민규, 학교폭력 악순환 끊으려면, 가톨릭신문, 2021. 3. 7., 3234호, 11면.). “학교

폭력 피해학생은 학교생활 부적응은 물론 낮은 자아존중감, 높은 우울감과 분노 등 

다양한 부정적 심리를 경험하게 되며 이는 자살을 야기 시킬 수 있다”(권선애, 안석, 

2012:9). 또한 “대인불안 호소 및 매끄럽지 못한 또래관계”(김모라, 진미경, 2019:102),  

“주의집중 저하, 위축, 공격성과 같은 정서행동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윤소영, 

유미숙, 2011:72). 

Ⅰ 
서론



정부는 이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2005년, 2009년, 2015년 3차에 걸

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

산, 학생 안전 및 상담 인프라 확충 등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였다. 교육부가 발표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안)」에 의하

면,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연령이 낮아지고 언어폭력·사이버 폭력 등과 같은 정서

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변화에 따라 학생을 보호하고 포용하기 위한 전 사

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교육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2020. 1. 15.)고 언

급하고 있다. 또한 사회변화에 따른 학교폭력 양상 변화로 인한 학교폭력 피해 방

지와 2015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

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의 인재상으로 성

장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서로를 포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정서적 역량 강화

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폭력 민감도 및 예방역량 제고를 

위해 역할극, 뮤지컬 동아리와 같은 체험중심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1학생 1예

술 활동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더불

어 학교폭력 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유아와 초등 저학년부터 사회·

정서적 역량 함양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과 학교에서 따돌림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자신 스스로 감정을 조절

하고 타인과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정서교육’을 추진(교육부, “제4차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2020. 1. 15.)하였다. 사회·정서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고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방식과 

의사소통법을 교육하는 것이다(“학교서 감정조절·대인관계 가르치는 ‘시회정서교육’ 추진”, 매

일경제, 2019. 9. 29.).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학생 1예술 활동과 학생들의 사

회·정서 역량 강화를 제시한바 본 연구는 무용교육과 사회·정서 역량, 무용교육과 

학교폭력에 관한 국내·외 연구 및 보고서를 기반으로 질적연구의 일환인 문헌 연

구를 통해 무용교육이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 강화와 학교폭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으로 무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무용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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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의 개념 및 실태

한국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

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

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스컴을 통해 학교폭력 미투me too가 이어지면서(뉴시스, “줄 잇는 학교폭력 미투 

국회, 가해자 처벌 강화 나설까”, 2021. 3. 8.) 학교폭력이 이슈화 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의무)에 의거하여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

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2012년 교육청에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매

년 학기 초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8년부터 1차 조사는 4-5월, 2차 조사는 

10-11월로 바뀌었으며 2020년부터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매년 두 번의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연도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피

해유형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Ⅱ 
학교폭력

구분 2017년 1차 2018년 1차 2019년 1차 2020년

언어폭력 34.1 34.7 35.6 33.6

집단따돌림 16.6 17.2 23.2 26.0

스토킹 12.3 11.8 8.7 6.7

신체폭력 11.7 10.0 8.6 7.9

사이버폭력 9.8 10.8 8.9 12.3

금품갈취 6.4 6.4 6.3 5.4

성폭력 5.1 5.2 3.9 3.7

강요 4.0 3.9 4.9 4.4

표 1. 피해유형별 응답률 (단위: %)

출처: 교육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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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언어폭

력과 집단따돌림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언어폭력의 경우, 2020년에 감

소하였으나 2020년에도 타 유형의 학교폭력 피해유형보다 응답률이 높은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집단 따돌림은 코로나19 발현으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함

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

양한 양태로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정부에서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2004

년 1월 29일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

한 법률」제6조에 의거하여 시행되었다. 정부는 1)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

연구ㆍ교육 및 계도, 2)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3)학교폭력 관련 행

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4)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

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

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추진하고 있다.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2005년~2009년, 제2차 학교폭력 예

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2010년~2014년,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2015년~2019년까지 추진되었다. 현재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

년~2024년)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의 목표와 실

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및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활동으로 

구성된 추진과제와 세부 사업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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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에서 발췌, 재구조화함

제4차(2020년~2024년)

비전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학교

목표

•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학교문화

• 적극적 보호와 교육으로 신뢰받는 학교

• 민주시민의 성장을 돕는 가정과 사회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학교·학급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예방교육·활동 내실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현장착근 지원

[학교 참여·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

  학생들이 직접 기획·참여하는 예방활동 확대

  체험 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유형·추세 대응 예방활동 강화]

  유아 및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 교육 강화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예방활동 강화

  장애학생·다문화학생 대상의 학교폭력 예방 강화

표 2. 제4차(2020년~202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의 목표 및 세부사업

“사회·정서 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이란 아동 및 청소년

의 긍정적 발달과 정서지능 발달”(Goleman, D., 1996, 한창호 역, 2008:424),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등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관계를 촉진하는데 초

점을 두어 개인의 발달 반영은 물론 정서, 감정 그리고 정서와 연결된 인지, 사고능

력 증진에 초점을 둔 학습방법이다”(Kenneth, Barbara, 2011; 이정화, 이한주, 2009:92). 사

회·정서 학습을 통해 성장시킬 수 있는 “사회·정서적 역량은 비인지 영역에 속하

는 다양한 역량들로서 사회적인 능력과 자신의 정서에 대한 통제와 관리 능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김미숙, 2019:17). “사회·정서 학습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서에 대한 

지각 및 관리능력 발달 및 개인적, 학업적 목표 설정과 사회적 지각 그리고 대인기

술 활용을 통해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지속하며 학교생활과 자신의 삶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한 의사결정과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위한 학습의 과정”(Linda & 

Nick, 2003; 유영란, 2010:179) 이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고 이

해하며 정서의 경험 및 표현을 조절함은 물론 타인의 입장과 정서까지 이해하여 원

Ⅲ
사회·정서 학습 및 사회·정서 역량



만한 대인관계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있어 책임감을 가

질 수 있는 능력과 학교생활에 있어 긍정적이고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학업성

취도와 긍정적인 행동 증진에 도움을 주는 반면, 문제행동은 감소시킬 수 있는 학습

법이다”(김현정, 2020:28). 즉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명확히 인지하여 자신의 감정은 

다스리고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을 다루기 때문에 긍정적

인 상호작용을 통한 대인관계 기술을 형성”(이상수, 김은정, 이유나, 2014; 김현정, 2020:28)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러한 “사회·정서 학습은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성 훈련에 도움을 주고 청소년

기에 긍정적인 발달과 폭력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포함한 교육적 프로그램이

기 때문에 학업성취는 물론 정서발달, 인지기술, 사회적 상호작용 및 행동을 긍정

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이정화, 2012; 이정화, 이한주, 2009:92). 정리하면 “사회·

정서 학습이란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을 기초로 사회·정서역량 및 인지적 

역량 모두를 동시에 향상 시킬 수 있는 활동”(이정화, 이한주, 2009:105)이며 “사회적 정

서적 영역에서 성장과 적응이 수업, 연습, 피드백을 통해 가르치고 학습되는 활동” 

(김가현, 신태섭, 2020:295)이다. 

학교에서 사회·정서 학습을 실시하였을 때, “비행청소년의 약물 남용과 중퇴

를 감소시키고 자기 통제 및 사회적 유능성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Wilson, 

Gottfredson & Najaka, 2001:247)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 “청소

년이 사회적 생활에서 상호작용 능력이 부족하면 문제행동으로 꼽힐 수 있는 공격

적 행동, 학교폭력, 또래거부, 학교생활 부적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신의 정서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청소년에게 중요한 역할”(김성일, 2006; 김종

진, 2016; 이옥경, 이진희, 2015; 이정화, 이한주, 2009:105)을 한다. 또한 “사회 정서적 문제

와 사회관계는 청소년의 비행을 예측하는 요인”(박민경, 2017:3)이며, 특히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공통된 특성으로 낮은 공감능력, 타인에 대한 낮은 배려 및 동정심, 타

인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높으며”(Olweus, D., 1994:1171),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

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이해 및 공감능력이 부족”(Sullivan, Farrell, Bettencourt, 

& Helms, 2008; 백예은, 박지연, 2020:186)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학업과 

지식 성장만을 강조하는 학업성취 위주의 교육방법과 학교문화를 지양하고 학생들

이 사회·정서 발달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한다”(박우식, 2016; Durlak, 

Weissberg, Dymnicki, Taylor, & Schellinger, 2011; 백예은, 박지연, 2020:186)고 하였다. 

이처럼 “사회·정서 학습은 학생들의 스트레스, 우울, 분노 등의 감정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출 및 해소하여 학교폭력을 감소”(김현정, 2020:29) 시킬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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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비행행동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역량을 증

진시켜 긍정적인 학교생활 적응과 비행행동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사회·정서 학습을 통한 사회·정서적 역량 증진을 위해 사회·

정서 경험이 교육현장과 같은 체계적인 환경에서 제공”(신현숙, 2011:85)되어야 한다. 

학자 및 기관에서 사회·정서 핵심역량을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표 3>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3>에 의하면, Payton, J.W. 외(2000:179)는 사회·정서 핵심역량을 4가지 

(자기와 타자에 대한 인식,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로 설

명하고 있으며, Merrell, K.W.(2010:162)는 5가지(자아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기

술, 책임있는 의사결정)으로 정리하였다. 김미숙 외(2018:22)에 의하면 OECD에서 진행

하는 사회·정서에 대한 SSES(The Study on Social and Emotional Skills)의 설문에서는 

사회·정서 핵심역량을 5가지(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친화력, 개방성, 외향성)로 설정하였으

며 김미숙(2019:45)도 5가지(과제수행, 감정관리, 협력, 개방성, 타인관계)를 사회·정서 핵심

역량으로 설명하고 있다. 학자 및 기관에서 정의하는 사회·정서 핵심역량을 살펴

본 결과 자신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알아차리는 것과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대한 기술적인면을 공통적인 핵심역량으로 설정한 것을 알 수 있다. 학자 및 기관

에서 사회·정서 핵심역량을 조금씩 다르게 설정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타인

에 대한 관심 및 배려, 그리고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최근 사회·정서적 역량은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중요한 역량”(Aber, 

Brown & Jones, 1999; Aronson, 2002; Caprara et al, 2000; Durlak et al, 2011; Flay, Allred, & 

Ordway, 2001; Goleman, 2006; Greenberg et al, 2003; 김은정, 이상수, 2015:369)으로 평가되

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및 비행행동은 낮추고 학교 생활 만족과 

책임감 있는 올바른 행동을 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정서적 역량 증진

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학자명 사회·정서 핵심역량

Payton, J. W., Wardlaw, D. M., 

Craczyk, P. A., Bloodworth, M. R., 

Tompsett, C. J. & Weissberg, R. P.

자기와 타자에 대한 인식,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

Merrell, K. W.  

& Gueldner, B. A.(2010)

자아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기술,

책임있는 의사결정

OECD SSES Big Five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친화력, 개방성, 외향성

김미숙(2019) 과제수행, 감정관리, 협력, 개방성, 타인관계

표 3. 사회·정서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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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하

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예술교육의 일환인 무용교육 분야에서도 학교

폭력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표 4>는 무용교육과 학교폭력 및 

사회·정서역량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한 표인다.

Ⅳ무용교육과 학교폭력 및 사회·정서역량 관련 선행연구 분석

표 4. 선행연구 정리 표

순번 연도 연구자 논문제목 연구내용

1 2007 나남경

무용 특기적성 교육이 

초등학생의 사회성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초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무용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사회성과 학교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2 2008 문은인

창작무용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5학년 2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창작무용 프로그램 참여집단이 학교생활적응 

(교사관계, 학교수업 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임.

3 2012
정성희, 

송현주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용 / 

동작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초등학교 3학년 14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 

하였으며, 무용/동작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집단이 학교부적응–외현화, 학습문제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4 2013 김한별

방과 후 무용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에 

미치는 효과

방과 후 무용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방과 후 

무용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격성(행동적 공격성, 

적대감) 감소와 자아존중감 상승에 효과가 있음.

5 2013 조현정

클래식 음악을 활용한 

창작무용수업이 

초등학생의 정서적 

안정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4학년 5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창작무용수업 참여 집단이 정서적 

안정성, 공격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창작무용수업으로 인한 정서적 안정성과 공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임.

6 2014
황지혜,

이화석

무용수업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신체자아효능감, 

무용활동만족, 

학교생활만족의 관계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무용수업에 참여한 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체효능감(인지된 신체 자신감)은 무용활동만족 

(외재적 만족도)에 무용활동만족도(내재적 만족도)는 

학교생활만족(학교행사)에 무용활동 만족도 

(외재적 만족도)는 학교생활만족(교우관계, 규칙준수, 

학교행사)에 영향을 미침.

7 2005 지민정
무용활동이 청소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무용전공 여고생 270명, 일반여고생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무용참여가 

사회성(협동성, 책임성, 자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무용활동 참여기간이 길수록, 참여빈도가 

높을수록 사회성(자율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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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0 이건미

초등학생의 방과 후 

무용활동이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방과 후 무용활동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 21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방과 후 

무용활동의 기간과 빈도가 정서(생활태도) 발달과 

무용활동의 기간, 빈도, 강도가 사회성(지배성, 

사회성, 자율성)발달 에 영향을 미침.

9 2010 차수정

창작무용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서표현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창작무용프로그램 참여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정서표현, 사회성 발달,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킴. 

10 2012 강주경

학교 무용수업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무용수업 참여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 1,242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무용수업 

참여 주1-2회가 주3회보다 사회적 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무용수업 참여기간이 1년 이상일수록 

학교생활적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11 2015 이진선

초등학생의 무용 활동 

참여가 사회성,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무용 활동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무용활동이 초등학생의 

사회성, 교우관계,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표 4>에서 순번 1~6번은 학교폭력 관련 선행연구이며, 순번 7번~11번 까지

는 사회·정서 관련 선행연구이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성희, 송현주

(2012:125)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용기반 치료 프로그램이 학교폭력예방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창착무용 수업이 초등학생의 공

격성 감소와 정서적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조현정, 2013:61), “초등학생의 

교사관계 및 학교수업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문은인, 2008:52), “교우관계, 학교

규칙, 행사참여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나남경, 2008; 황지혜, 이화석, 2014)는 연구

도 찾아볼 수 있었다. 아울러 “방과 후 무용수업은 초등학생의 행동적 공격성과 적

대감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으며”(김한별, 2013:42), “사회성, 교우관계, 학교생활 적응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이진선, 2015:39)는 연구, “중·고등학생에게 무용교육은 사

회적 관계 및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주었다”(강주경, 2012:55)는 연구도 살펴

볼 수 있었다.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공격성 및 공감능력과 무용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에서는, “Laban의 Space Harmony 요소를 활용한 무용·동작 심리치료는 개

인의 공간과 타인의 공간을 인지적이고 근 감각적으로 인식하게 해주어 경계를 알

게 하여 각자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공간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준다” 

(박상미, 박경, 2014:67)고 하였다. 더불어 “신체를 통한 움직임을 자신의 내적 감정 상

태를 반영하여 움직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런 움직임의 변화는 정서적 변화를 가

져올 수 있으며 다양한 움직임을 경험하는 것은 신체의 조화와 균형을 잡아주고 각

자의 공간을 지키면서 자신의 내면을 표출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청소년들의 공



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박상미, 박경, 2014:67). 또한 “타인의 움직임을 통

해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느낌으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박상미, 박경, 2014:67). 

아울러 무용교육이 학교폭력 예방 이외에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에 무용

교육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긍정적인 신체인식, 자존감 회복, 

긍정적 정서 변화, 사회성 향상을 통한 원만한 또래관계 형성을 목표로 학교폭력 피

해 중학생들에게 무용교육을 진행한 결과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하고 신체 

및 심리적 상처로 인한 폭력성 및 우울감 해소, 낮은 자존감 회복, 의사소통 방법의 

터득으로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김미영, 2019:114) “무용교

육이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의 공격성 감소 및 공감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신예순, 채경선, 2018:205)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용교육은 예술교육의 일환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무용교육은 집단

의 중요성과 조화, 협동심, 사회성을 배우게 된다. “그룹을 형성하여 진행되는 무용

교육은 상상력을 기반으로 창조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활동은 인간형성에 작

용하는 일면과 타인과의 대인관계 결합으로 인간의 성장을 돕는다”(김한별, 2013:18). 

이는 다시 말해 “무용교육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능

력,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통해 참다운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박선희, 1999:19)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정서적 학습의 원리를 무용교육에 적

용시켜 교수-학습 전략을 개발한 연구들(이정화, 이한주,2013; 이정화, 2012; 유영란, 2010)

을 찾아볼 수 있었다. “초등학생을 대항으로 창착 무용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정

서표현, 사회성 발달,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변화”(차수정, 2010:139)를 주었으며, “초

등학생들에게 자기지각과 자기관리 기술 발달, 사회적 기술 발달, 의사결정 기술 및 

책임감 있는 행동 발달을 목적으로 무용교육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들의 사회적 

개방성, 사회적 자기효능감, 정서지능의 정서표현 및 정서조절에 긍정적 영향”(유영

란, 2010:179)을 주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무용활동이 정서 및 사회성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이건미, 2010:119)고 하였다. 무용교육은 무용활동을 통해 자기표현이 

가능하게 함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정서 순화를 하게하며, 무용이 지닌 감정표현의 

기회가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성에 큰 영향을 준다.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무용계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구, 학

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을 위한 연구,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제4차 학교폭

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회·정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까

지 학교폭력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 결과 무용교육은 

128  학교폭력 예방 및 사회·정서 역량 강화를 위한 무용교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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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공격성 및 적대감 감소와 정서적 안정성, 교사관계, 학교수업 적응, 교우

관계, 학교규칙, 행사참여 등 학교생활 적응과 사회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공감능력인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부정적 내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무

용교육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며 사회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 발현으로 인한 학교 교육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증

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국가 차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기반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회성 

또한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

책 기본계획에서는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술 프로그램, 체험형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였다. 

정부가 주안점을 둔 “사회·정서 역량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 및 관리하고 다른 사람

의 관점을 이해하며 긍정적인 목표 수립과 책임 있는 결정이 가능하도록”(Greenberg, 

et al, 2003:466)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사회·정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중요하

다고 사료된다.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과 사회·정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적 접근으로 정서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정서교육 중 무용교육은 미적인 움직

임을 추구하여 정신적, 미적 운동, 풍부한 표현력을 갖춘 움직임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정서교육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경험은 건강한 신체 발육에 

도움을 주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느낌을 표현함으로 인해 억제된 감정을 해

소시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집단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조화, 통일, 협동심, 사회

성, 리더십 등을 습득하여 상대를 존중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통해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김한별, 2013:18).

무용은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적 표현이다. “창조적 표현은 인간의 성

숙과 사회적 발달을 촉진시키고 단체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접촉 및 관계유지와 

Ⅴ결론



환경과의 상호작용 등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 및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한

다”(Bandura, A., 1977:344). 창조적인 표현을 통한 “무용 창작활동은 신체활동 이외

의 토론, 자기 통제 방법 등을 병행할 경우 학급에서 폭력적 우발행동을 감소”(Lynn 

Koshland, J., 2004:69) 시키기도 한다. “폭력적인 행동이 어린 나이에 다루어지지 않

거나 조절되지 않고 내면에 계속해서 남게 되면 이 행동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표

현이 된다”(Olweus, D., 1993:214)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 타인과의 사교적인 어울

림을 통해 상호작용을 배우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무용교육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자신의 신체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개인활동을 통해 책

임감을 증가 시키며 자신의 움직임을 타인에게 공유하고 타인의 움직임을 내가 공

유 받는 집단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상승과 폭력성을 감소시켜준다. 특히 “불

안정한 청소년기에 무용교육은 정서 순화와 사회적 협동심을 발달시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게 하는 교육으로 사회성 발달과 학교생활에 긍

정적 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이건미, 2010:119)을 한다.  

예술교육의 일환이자 정서교육의 일환인 무용교육은 언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의 한계를 띄어 넘어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체를 통하여 본

능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배출하고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흡수할 수 있는 교육이다. 무용은 자신이 내면을 표현하는 움직임에 대해 자신이 오

롯이 책임져야하며 감당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절제와 책임감을 배우게 되며 타인

의 내면을 표현한 움직임을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그 움직임을 느끼고 이해하고 해

석해야하므로 언어적로 습득하고 표현하는 교육보다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그 

이상의 것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감정의 카타르시스

를 느끼게 되며 상대와 자연스러운 정서적 교감이 일어나게 된다. 정서적 교감을 통

해 인간은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공감할 수 있게 되는데 무용교육은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생활에 도움을 준다.

예민하고 불안정한 청소년기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생활과 자신의 감정

을 정중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타인을 배려·이해할 수 있는 사

회·정서적 역량 증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무용교육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무용교육이 폭력성 감소, 사회·정서적 역량 증

진, 학교생활 적응 등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무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무용교육은 학교수업 적응, 교우관계 증진, 학교규칙 준수, 적극적 행사참

여, 폭력사건 및 폭력적 우발 행동 감소, 공격성·적대감·분노감을 감소시키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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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있다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무용교육은 학교폭력을 유

발시키는 요인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폭력 가·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

터 고등학교까지 무용교육을 제공한다면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체육교과에서 일부 다루

고 있는 무용교육을 독립시킬 필요성이 있다. 무용교육 독립에 따른 무용교과 개설

은 무용교육 전문가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기반한 수업을 통해 학

교폭력 예방은 물론 일반 교과에서 배울 수 없는 정서적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효과

적이며 학생들에게 보다 심도 있는 무용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에 무용교과의 독립

이 필요하다.

둘째, 무용교육은 자존감 회복, 긍정적 정서 변화, 사회성 향상, 우울감 해소, 의

사소통 방법 터득, 협동심 및 사회성 함양, 참다운 인격체 형성, 정서 순화, 긍정적 

자아 형성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준다. 이러한 무용교육의 효과는 무용이라는 특수

성으로 인한 효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

생들의 사회·정서적 역량 함량에 초점을 두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사

회·정서적 역량 증진에 효과적인 무용교육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

다. 따라서 사회·정서적 역량 증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무용교육·무용프로그

램 개발 및 시행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접근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

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역량을 

증진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교육환경을 인식하고 학생들을 위한 그리고 학생들에 

의한 무용교육이 될 수 있도록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위한 정부의 노

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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