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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wareness of YouTube online videos, a form of 

informal education, focusing on practical education in the K-pop dance acquisition process, and to 

develop an online practical class model by analyzing how learners acquire dance exercise functions 

through processes in an online environment. Currently, various learning models and methods are 

studied so that theoretical education can be provided online at any time, but practical education is 

limited to providing it online due to limitation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such as individual 

guidance on accurate motion performance and feedback and evaluation. However, considering 

YouTube content, which currently has a diverse learner base, there is no content of education that 

cannot be provided online, and it is considered only a matter of method and strategy. The reason why 

K-pop dance was used as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at the current online K-pop dance choreography 

video is the educational content that shows the fastest learning process and is an online education form 

with the most diverse and broad-spectrum learners. As a result of this study, an online practical class 

model that emphasizes modeling and feedback that provides opportunities for practice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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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K-pop 댄스 습득 과정 실기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비형식 교육의 

형태인 쇼트 온라인 동영상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해 보고,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어떻게 과정을 통해 댄스 운동기능을 습득하는지 분석하여 온라인 실기수업 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다. 현재 이론 교육은 언제든지 온라인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모델과 

방법들이 연구되어 있지만, 실기교육의 경우 정확한 동작의 수행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 수업 

과정에 대한 피드백과 평가의 문제 등 교육환경의 한계 때문에 온라인 형태로 제공하기에는 

제한이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다양한 학습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유투브 콘텐츠를 

고려해 보았을 때, 온라인 형태로 제공될 수 없는 교육의 내용은 없으며, 단지 방법과 전략의 

문제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K-pop 댄스를 주제로 사용한 이유는 현재 온라인 K-pop 댄스 

안무 영상은 가장 빠른 학습의 과정을 보이는 교육 콘텐츠이며 가장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넓은 학습자를 보유하는 온라인교육 형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연습의 기회가 

제공되는 모델과 피드백이 강조된 온라인 실기수업 모형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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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온라인 교육, 수업설계, 댄스교육, 케이팝댄스, 실기수업  

 

1. 서론 

1.1 연구배경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 사회 환경은 언제든지 오프라인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교육방법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서 수강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실기수업의 경우 온라인으로 수업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춤이나 운동 등 행동의 교정과 운동기능의 습득을 목표로 하는 

실기수업의 경우 학습의 과정에 의사소통이 어렵고 학습자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평가방법에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1]. 한국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실기수업은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투브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비형식 수업이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고, 학습자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비형식 교육에 

매료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투브에서 100만을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은 내용과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구독자들이 자유롭게 학습하고 피드백을 

남겨서 서로 소통하면서 스스로 학습하고 있다. 이러한 비형식교육은 우리의 삶에 

배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규 교육의 중요한 소스가 되고 있고 취미생활 뿐 

아니라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2]. 그러므로 형식교육에서도 교육내용과 관계 

없이 학습자가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이론 교육은 

언제든지 온라인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모델과 방법들이 연구되어 

있지만, 실기교육의 경우 정확한 동작의 수행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 수업과정에 대한 

피드백과 평가의 문제 등 교육환경의 한계 때문에 온라인 형태로 제공하기에는 제한이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다양한 학습자 층을 확보하고 있는 유투브 콘텐츠를 고려해 

보았을 때, 온라인 형태로 제공될 수 없는 교육내용은 없으며, 단지 방법과 전략의 

문제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실기수업의 모델을 

개발 하여 배움의 기회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K-pop 댄스 습득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어떻게 과정을 통해 댄스 운동기능을 습득하는지 분석하여 온라인 실기교육 

교수‧학습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K-pop 댄스를 연구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K-pop 댄스 

안무 영상은 빠른 모방 학습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학습자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 

자발적 학습의 과정을 보이는 교육 콘텐츠이지만 정규 교육과정 형태로의 K-pop 댄스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댄스 영상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 때문에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까지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넓은 학습자를 보유하는 교육 

콘텐츠이지만, K-pop 댄스 교육적 가치와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K-pop 댄스를 실기교육내용으로 하여 온라인 수업을 실시해 

보고, 운동기능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여 온라인 실기수업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는 실험집단 A와 실험집단 B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투브 인식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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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 보고, 유투브를 학습자료로 활용하는 집단의 학습 

성향을 분석하여 현재 지적되고 있는 온라인 실기교육의 단점들을 보완하여 실기교육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추후 온라인 실기교육 교수.학습모델을 개발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K-pop 댄스를 주제로 사용한 이유는 

현재 온라인 K-pop 댄스 안무 영상은 가장 빠른 학습의 과정을 보이는 교육 콘텐츠이며 

가장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넓은 학습자를 보유하는 온라인교육 형태이기 때문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제시되었다.  

 

연구문제  

1. 일반적인 대학생들은 유투브를 활용한 K-Pop 댄스 동영상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2. 댄스를 배우는 학생들은 안무를 습득할 때 유투브 동영상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3. 유투브 동영상을 활용하여 안무를 습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이고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2. 선행연구 

춤은 운동기능 중 정교함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학습자들의 운동능력뿐 아니라 

인지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학습능력, 사고, 창의력, 지능 등은 두뇌를 이용한 

인지 활동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움직임 조합은 정확한 

행동의 묘사를 위한 표현력, 기억력, 순서 및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력을 

향상시킨다[3]. 춤은 신체발달과 학습능력뿐 아니라 학습자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자존감을 증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에서 춤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4]. 특히, 학습자들은 평소에 선망하던 TV속 아티스트들의 안무를 그대로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또래 집단과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3]. 특히, MZ세대라고 

불리우는 10대에서 20대 사이의 젊은 구독자들은 소셜 미디어 중 유튜브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유투브를 사회와의 소통도구와 정보탐색의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MZ세대는 신기술에 민감하고 개인적이며, 순간 집중력이 뛰어나고, 텍스트보다 이미지에 

집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5], 어떤 종류의 콘텐츠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흥미롭다면 강한 집중력을 보이고 있다. K-pop 댄스는 가장 빠른 확산을 보이는 유튜브 

콘텐츠 중의 하나이며, 커버댄스와 포인트 안무를 중심으로 유투브와 쇼츠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의 포인트 안무는 영상이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에 있는 구독자들이 바로 습득하고 따라 하여 첼린지 혹은 랜덤 

댄스 형태로 자신의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한다[6]. 이렇듯 K-pop 댄스의 커버댄스와 

포인트 안무 첼린지 영상은 비공식적인 댄스 교육 채널로 댄스교육뿐 아니라 사회현상 

및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공교육 기관에서는 K-pop 댄스 교육이 방과 후 

활동이나 교과 통합교육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전공 혹은 교양 

강좌로 제공되고 있다[7]. K-pop 댄스 안무는 음악과 달리 창작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형식적 형태 수업의 양적 질적 증가를 증폭시키고 있다. 아울러 현재 K-

pop 댄스의 모방은 취미생활이나 소양개발의 수준을 넘어서 학업의 선택과 진로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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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되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므로 공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댄스교육 혹은 대학에서 교양교육이나 전공교육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실기교육 모델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8]. 댄스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교수자가 제시하는 안무를 정확하게 따라 하는 것이다. 댄스 교육에서는 음악에 맞추어 

각 동작의 자세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에 성공적인 학습의 결과로 간주하였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표현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아울러 댄스교육의 경우 

댄스와 관련된 개념이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단순한 동작에 대한 

모방이 교육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학습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며 

모방하는 동작에 대한 표현을 개념화할 수 있는 교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은 

비대면 실기 수업을 위한 온라인 무용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 조사 연구에서 

미래 사회는 사람과 사람보다는 사람과 매체와 소통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연습하기 보다는 집에서 스스로 동작을 익히는 비대면 교육의 

형태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이론 교육은 언제든지 온라인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모델과 방법들이 연구되어 있지만, 실기 중심 내용의 

온라인교육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특히, 운동기능을 익히는 체육교과의 경우 

[4]의“비대면 체육수업에 대한 체육교사의 경험 탐색”가 유일하며, 온라인 무용 수업에 

대한 연구는 [1][2][7] 등이 있으나 수업에 대한 문제점과 만족도에 대한 연구이며, 

온라인 수업설계에 관한 연구는 [6]의 “코로나 시대 비대면 무용교육의 수업모형 개발 및 

효과: 박금슬 기본무를 중심으로”으로 연구가 유일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K-pop 

댄스 교육에 관한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A그룹과 B그룹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설문을 실시하여 진행하였다. 

A그룹은 댄스를 배운 경험이 없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B 그룹은 6개월 이상 

댄스 경험이 있는 댄스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A 그룹에는 총 56명이 

참여하였으며, B그룹에는 27명이 참여하여 총 83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B그룹 참여자의 총 

27명의 참여자 중 19명 이 3년 이상의 댄스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5명이 1년 이상, 3명이 

6개월 이상의 댄스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표 1] 연구 참여자 

[Table 1] Research Participants 

성별  A그룹 B그룹 총 

응답자수          56               27                83 

퍼센트          67%            33%              100% 

 

3.2 연구방법 및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지는 A그룹과 B그룹을 대상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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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류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여 K-pop 댄스 분야의 전문가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A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는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유투브 활용 실태와 댄스 동영상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B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는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제로 학습자들이 댄스 동영상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3.3 자료분석 방법  

설문지는 연구자가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 참여는 자발적이며 익명으로 진행되며 설문결과는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설명하였다. 설문은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 결과를 엑셀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엑셀 자료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전체적인 성향을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유투브 이용실태와 댄스 동영상에 대한 인식도   

 설문분석 결과 응답자들의 일일 평균 유투브 이용시간은 대부분 평균 1시간 이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결과 일반적인 대학생들은 K-Pop 댄스 동영상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유투브 이용 시 다른 사람이 쓴 댓글을 

읽기는 하지만 자신이 답글을 남기고 있지는 않았다. 아울러 K-pop 댄스 동영상을 

시청한 경험은 있지만 댄스 동영상을 찾아보고 있지는 않았다.응답자들은 K-Pop 댄스 

동영상이 신선한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킨다고 인식하고 있지도 않았고 동영상 시청 시 

몰입하지도 않았다. K-Pop 댄스가 대화의 주제로 사용하지도 않고 있었고, 동영상을 

시청한 후 따라해 보거나 자신의 댄스 동영상을 유투브애 업로드한 경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일일 평균 유투브 이용시간  

[Table 2] Average Daily Time for Using Youtube 

시간 1시간 이상 40분 이상 30분 이상  20분 이상 10분 이상 총  

응답자

수 
36         7          6          4           3          56 

퍼센트  64.29%       12.5%     10.71%    7.14%      5.36%      100% 

 

[표 3] 유투브 이용행태 및 댄스 동영상 인식도  

[Table 3] Behaviors and Perceptsions of Using Youtube and Dance Tutorials 

번호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내가 원하는 쇼트 클립 영상을 검색해서 찾는 편이다 2.75 1.40 

2 나는 시청한 쇼트 클립 영상에 다른 사람이 쓴 댓글을 읽는다. 3.13 1.45 

3 나는 시청하는 쇼트 클립 영상에 댓글을 남긴다. 1.32 0.64 

4 나는 K-POP 동영상 유튜브를 시청하는 편이다. 2.64 0.48 

5 나는 K-POP 댄스 챌린지 쇼트 클립 영상을 시청해 본 경험이 있다. 3.50 1.43 

6 
나는 좋아하는 K-POP 댄스 챌린지 영상 주소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 본 

경험이 있다. 
2.36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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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는 항상 새로운 K-POP 댄스 챌린지 영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1.78 1.05 

8 나는 K-POP 댄스 챌린지 영상을 볼 때 몰입하는 편이다. 2.29 1.10 

9 K-POP  댄스 챌린지 영상은 나에게 신선한 도전 의식을 불러 일으킨다. 1.91 1.12 

10 K-POP 댄스 챌린지 영상은  내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해 준다. 2.64 1.18 

11 K-POP 댄스 챌린지 영상은 친구들과 대화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2.98 1.34 

12 나는 K-POP 챌린지 영상을 따라 춤이나 퍼포먼스를 해 본 경험이 있다. 2.20 1.38 

13 나는 나의 K-POP 챌린지 댄스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본 경험이 있다. 1.34 0.86 

 

K-Pop 댄스 동영상에 별 관심이 없었던 A그룹과는 달리 B그룹은 유투브를 보면서 

댄스 연습을 하고 있는 댄스 동아리 소속 응답자들이어서 유투브 동영상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을 평소 좋아하는 댄스가 나오면 바로 튜로리얼 영상을 참고하여 

댄스 안무를 익히거나 커버댄스 영상을 0.5-0.8 배속으로 여러 번 반복하여 영상을 

재생하면서 연습한다고 하였다. 응답자들이 유투브 영상을 보고 댄스 안무를 익히는 

이유는 어렸을 때 부터 댄스를 배우고 싶거나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서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서 취미생활로 한다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무대에서 댄스를 하는 

것이 멋있어 보여서 하는 경우도 있었다. 댄스 연습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1시간 이상 

하고 있었고, 공연이 있을 경우 하루에 평균 3시간 이상 연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팀으로 연습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동영상을 보고 혼자 충분히 연습한 후 

다른 팀원들과 같이 연습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4.2 유투브 동영상 활용 방법 및 활용 정도 (B그룹 응답자) 

댄스동아리 학생 대부분 대부분 (24명, 89%) 댄스 안무를 익힐 때 유투브 동영상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호하는 유투브 안무 스타일은 차이가 있었다. 10명(35.7%)이 

설명 없이 느린 속도와 정상 속도의 완곡이 있는 영상을 선호하였고, 8명(28%)이 

설명없이 완곡으로 춤만 나오는 영상 그리고 8명(28%)이 단락별로 여러 차례 설명을 

반복하는 영상을 선호하였다.  

 

[표 4] 선호하는 학습자료 유형  

[Table 4] Preferred Learning Materials 

학습자료 유형 응답자수 퍼센트 

단락 별로 여러 차례 설명을 반복하는 영상 8              29% 

설명 없이  완곡으로 춤만 나오는 영상 8              29% 

설명 없이 단락 별로 천천히 (0.8배속) 과 정상 배속이 

같이 있는 영상 
  12             42% 

 

구체적으로 안무를 익히는 방법을 물어보는 문항에 유투브를 보고 동작을 익히지만, 

동료의 피드백이나 다른 사람의 피드백이 안무를 숙지하는 많은 도움이 되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응답은 다음과 같다.   

 

“저는 평소 유튜브에 탑재되어있는 가수의 안무영상이나 리메이크한 영상들을 보며 

안무를 익힙니다.동료나 다른사람의 피드백은 댄스 실력향상에 매우 도움이 되며 꼭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르는 단점을 남들이 지적해줌으로써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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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를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고 그 박자에 어떤 안무가 쪼개져서 들어가는지 보면서 

익힙니다. 피드백은 내가 영상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디테일을 상대방이 잡아줄 수 

있다는 점과 제3자가 봤을때 느낌이 괜찮은지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B학생)” 

 

“유튜브 안무 영상 배속을 느리게 설정하여 짧게짧게 잘라 한 파트씩 안무를 외워 

나간다. 혼자 안무를 외울 때보다 이 안무를 알고 있는 동료의 가르침과 피드백이 있을 

때 안무를 더 빠르게 숙지한다.(C학생)” 

 

“잘하는 커버댄스팀 영상을 봅니다. 무대직캠보다 세부동작이 더 잘보입니다. 

다른사람의 피드백은 향상에 도움이 되며, 서로 맞추어가면서 동작을 익힐때 속도가 더 

빠릅니다.(d학생)” 

 

4.3 안무를 익힐 때 가장 중요한 요소와 어려운 점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안무를 익힐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정확한 

동작(16명,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원곡과의 일치도(6명, 22%) 그리고 나의 

감정의 표현과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5명, 19%)가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표 5] 안무를 익힐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Table 5]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Learning the Choreography 

항목 응답자수 퍼센트 

정확한 동작의 표현       16            59% 

다른 사람과의 조화        6            22% 

원곡과의 일치도        5            19% 

 

응답자들이 안무를 익힐 때 가장 어려운 요소로는 어렵고 복잡한 동작을(12명, 44%)를 

첫 번째로 꼽았고, 다음으로 시간의 부족(10명, 37%)과,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춤(3명, 

11%)으로 나타났다. 안무를 익히는데 배경지식이나 음악 혹은 음악에 관련된 정보가 

도움이 되는 분석한 결과 20명(78%)의 응답자가 댄스를 배우기 전에 음악을 충분히 

듣는다고 응답하였고, 12명 (43%)의 응답자가 해당 음악의 가사를 모두 외운다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댄스 안무를 익히는데 음악 가사를 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20명, 78%), 음악이나 아티스트와 관련된 지식정보를 

찾아보지는 않는다고 응답하였다(23명, 88%).   

 

[표 6] 학습에 대한 인식도 

[Table 6] Perceptions on Learning 

번호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나의 안무 습득 속도는? 3.98 0.99 

2 안무를 습득하기 전에 음악을 먼저 충분히 듣는 편인가요?  3.99 0.99 

3 안무를 숙지하기 전에 해당 음악의 가사를 모두 익히는 편인가요? 3.29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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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무를 익히는데 음악의 가사를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3.86 0.99 

5 
안무를 익히기 전에 해당 음악이나 아티스트와 관련된 정보 자료를 

먼저 찾아보시나요? 
2.30 1.23 

6 
안무를 익히는데 해당 안무와 관련된 음악이나 춤에 대한 이론을 

먼저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3.11 1.13 

7 
연습 시 유투브에 탑재되어 있는 온라인 안무 사이트를 

이용하시나요?  
3.86 1.17 

 

5. 제언  

이러한 연구 결과로 충분한 연습의 과정과 피드백이 주어지는 온라인 수업모형을 제안 

할 수 있다. 온라인 수업의 경우 대부분의 수업이 설명만 있는 이론 동영상과 적은 

부분의 실기 동영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수자들은 전통적으로 수업에서는 많은 양의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자들은 이론 

수업이나 실기 수업 모두 설명 혹은 강의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려고 한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속도를 다르게 하는 반복적인 모델링과 충분한 연습 

시간 그리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아울러 취미생활인 경우에도 자신이 

좋아하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연습하고 있고, 어려운 동작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학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수업의 경우 학습자의 연습시간이나 연습의 기회를 충분히 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연습했다는 가정하에 혹은 모델링이 충분했다는 가정하에 관련 지식정보의 전달에만 

치중할 수 있다. 그러나 실기와 연습의 과정도 온라인 수업의 부분으로 지정해 줄 

필요가 있다. 온라인 수업에서도 연습의 과정을 거치고 연습의 경험을 글이나 

동영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향상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현재 제공되는 온라인 실기수업의 단점은 학습의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고 적절한 피드백의 제공이 부족하거나 불가능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모델링과 피드백 중심의 온라인 실기수업 교수설계 모형이 다음과 같이 

제안되었다.  

 

[표 7] 온라인 실기수업 수업설계  

[Table 7] Instructional Design for Practical Classes  

단계 교수.학습활동 학습자 활동 

학습목표제시 

인지적영역, 신체적영역, 정서적 영역의 학습목표 

제시 

실기수업의 경우 동작의 정확도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제시  

학습목표 숙지 

학습방법 및 평가 

루브릭 제시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정확한 평가기준표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숙달해야 하는 동작의 숙달 

정도에 대한 정보 제단계별 활동에 대한 내용 제시 

평가루브릭을 통해 

연습시간, 숙달 정도에 대한 

인지 

학습자 출발점 수준 

평가 

학습자의 사전 지식과 경험에 대한 정도, 학습 

출발점 수준 확인, 진단평가 및 설문조사 
진단평가 혹은 사전설문조사  

학습내용제시 이론 동영상 제시 : 학습할 내용에 대한 인지적 수업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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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제시,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모델링 동영상 제시- 설명이 포함된 실기동영상 

연습 동영상 제시 - 단계별 연습 동영상 제시  

완성 동영상 제시 - 완성 단계 동영상 제시  

 

수행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연습방법 제시 

연습 

자기평가  

연습확인 단계 

연습방법은 집중 대 분산 또는 전체 대부분 

연습으로 구성, 부분 연습의 경우 기능의 절차를 몇 

단계로 분할하여 각 부분을 연습 한 후 전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학습자 연습동영상 확인, 피드백 

제공, 연습의 기회 제공 

연습동영상 제출  

피드백 확인 

학습내용 숙지 단계 
학습자가 기능의 단계 별 실행 절차를 언어로 

설명한 동영상 제출, 완성 동영상 제출   

완성 동영상 제시, 분산연습 

동영상 제시, 자신의 

연습동영상을 촬영하여 

유투브에 공유하도록 함 

동료피드백 

상호교류 및 숙달 
자신의 동영상을 공유 사이트에 올린 후 공개하여 

동료 학습자들로부터 피드백을 통한 상호교류  

피드백에 의거하여 연습 후 

동작 안성 

 

평가  
학습목표 성취에 대한 평가 

수업에 대한 만족도 평가  
평가 참여  

 

6. 결론  

연구의 결과 응답자들은 유투브를 평균 1시간 이상 사용하고 있었지만, 특별히 K-Pop 

댄스 동영상을 의도적으로 시청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많은 

연구에서 제시된 것 처럼 K-Pop 댄스가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인식되는 것 처럼 여기고 

있지도 않았고, 집중할 만한 콘텐츠로 인식하고 있지도 않았다. 반면, 평소 댄스 연습을 

하고 있는 댄스동아리 학생들은 안무를 익힐 때 모두 유투브 영상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pop 댄스를 시작한 동기는 어렸을 때 부터 춤을 좋아했거나, 댄스가 

멋있어 보여서 취미생활로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평소 좋아하는 댄스가 나오면, 

즉시 0.8배속이나 0.5배속의 속도로 반복해서 연습한다고 하였고, 거의 매일 1시간 

이상씩 연습하고 있으며, 공연이 있을 때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연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댄스 안무를 익힐 때 가장 어렵게 인식하는 요소는 정확한 동작의 표현인 

것었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정확한 동작의 표현과 원곡과의 일치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고 복잡한 동작이 나올 때 연습이 가장 힘들고, 의도한데로 표현이 되지 

않을 경우 역시 어려움을 느낀다고 토로하였다. 아울러 시간의 부족한 것을 안무습득 시 

어려운 점으로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충분한 연습 시간이 있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응답자들은 댄스 안무를 익히는데 음악을 

아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음악을 충분히 듣고 가사를 익히고 있지만, 이외 

다른 정보자료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동작을 익힐 때 설명 

없이 동작을 여러번 반복해서 보는 것을 선호하였고, 특히 느린 동작으로 여러번 

반복해서 보고 정상속도로 반복하는 연습방법을 선호하였다. 동작을 분절하여 단락별로 

여러번 반복하는 방법도 선호하는 방법 중의 한 가지였다. 많은 응답자들이 자신의 

동작에 관한 피드백은 실력향상에도 도움이 되며, 정확한 동작의 표현에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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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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