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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K-댄스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KCI 등재지 및 KCI 등재후보지에 수록된 82건의 K-댄스 관련 학술논문

의 초록을 분석하였다. K-댄스와 관련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K-댄스 관련 키워드들이 학술연구의 맥락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갖

는지 살펴보기 위해 단어빈도분석, TF-IDF분석, 동시 출현 빈도 분석, LDA토픽모델링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K-댄스 학술연구

는 K-팝의 흥행과 함께 연구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무용, 문화산업, 체육 분야 등이었다. ‘무용’, ‘교육’, ‘스
트릿댄스’가 다빈도 키워드로 도출되었으며, 동시 출현 빈도 분석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K-댄스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LDA토픽모델링 결과 ‘스트릿댄스의 발전’, ‘디지털 콘텐츠로서의 댄스’, ‘창작물로서의 댄스’ 등으로 주제가 구

분되었다. 연구 결과, K-댄스가 학술적, 교육적,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연구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K-댄스 분야에 종사하는 댄서, 안무가의 권리와 안무 저작권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abstracts of 82 academic papers related to K-dance included in KCI-registered journals and 
KCI-registered candidates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trends in K-dance research. Word frequency analysis, TF-IDF 
analysis, co-occurrence frequency analysis, and LDA topic modeling were used to identify research trends related to K-dance and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keywords related to K-dance in the context of academic research. The data revealed that the 
number of academic studies on K-dance increased along with the popularity of K-pop. The primary research fields were dance, 
cultural industries, and sports. “Dance,” “education,” and “street dance” emerged as prevalent keywords, and the co-occurrence 
frequency analysis confirmed that discussions on K-dance are active in various fields. Additionally, the results of LDA topic 
modeling were divided into topics such as “development of street dance,” “dance as digital content,” and “dance as a creative 
work.” The study’s findings confirmed that K-dance constitutes a significant area of study with academic, educational, and cultural 
values. Conversely, the study revealed a relative lack of research on the rights of dancers and choreographers working in the 
K-dance field and on choreography copy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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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확산하는 의미로 

‘한류(韓流)’가 있다. ‘한류’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대중문

화 아이템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인기를 얻는 현상을 함축

한 용어이다[1]. 한류의 붐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아

이템 중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얻은 아이템을 집합으

로 묶어 ‘K-컬쳐’로 부르기도 한다. K-컬쳐의 하위 집합으로

는 영화, 드라마, 대중가요(팝), 음식, 뷰티, 댄스 등이 있어, 

각 컬쳐의 집합 앞에 “K”를 붙여 K-컬쳐의 하위 개념으로 구

분한다. K-영화, K-드라마, K-팝(대중가요), K-푸드(음식), 

K-뷰티, K-댄스 등의 용어들은 K-컬쳐의 하위 개념인 셈이

다. 한류의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다양한 아이템

들이 모두 K-‘X’의 형태로 개념화된 것이다. 

‘K-댄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중가요와 함께 댄스와 관

련해서 나타난 한류의 현상을 나타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한

류의 열풍과 함께 K-팝이 확산하고  2013년 데뷔한 우리나라 

댄스 보이그룹 BTS(방탄소년단)가 전 세계적 대중문화 아이

콘으로 성장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K-댄스의 인기가 안착하

는 계기가 마련되었다[2]. 외국인의 K-댄스 배우기 현상이 

증가하고 K-팝에 포함된 K-댄스에 대한 커버댄스의 열풍이 

생기면서, K-댄스 배우기는 국내 관광코스로 각광 받기도 했

다[3],[4]. 또한, TV를 통해 댄스 경쟁 오디션프로그램이 흥

행하며 K-댄스는 K-팝과 함께 한류를 선도하는 문화코드로 

자리잡게 되었다[5]. 이로써, 기존에 K-팝을 구성하는 하나

의 요소로 인식되던 댄스라는 장르가 오늘날에는 하나의 독립

된 한류의 대중문화 장르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대중문화 영역에서 출현한 하나의 현상이 사회적으로 정형

화된 개념으로 자리 잡기까지 학술영역의 연구는 개념화 과

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K-댄스 관련 학술 연구의 경우, 

K-댄스에 관한 관심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보고서, 학술발표, 

학술논문 등 학술영역의 연구물들은 K-댄스와 관련한 개념

들을 정리하고, 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거나, 산업영역을 규

정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따라서, K-댄스 관련 학술연구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K-댄스 관련 영역의 개념화 과정을 조

망할 수 있고 서비스와 산업 등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K-댄스 관련 학술연구의 경향과 내용을 살

펴보고자 했다. 2006년에 K-댄스가 학술연구의 주제로 처음

으로 등장하였으므로, 이 시기 이후 현재까지 K-댄스 관련 

학술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K-댄스 관

련 학술연구의 흐름을 해석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

단했다. 이에, 한류를 대표하는 대중문화 장르로 성장한 K-

댄스에 관해 학술영역에서 어떠한 주제들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학술논문에 포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

다. 이를 위해, ‘K-댄스’라는 용어가 등장한 초기부터 현재 시

점까지 K-댄스 관련 논문들을 수집하고 학술논문의 초록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K-댄스 관련 학술연구의 흐

름과 경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했다. 

Ⅱ. 이론적 논의

2-1 K-댄스 발전과 개념형성

K-댄스 개념의 형성은 대중가요 발전의 흐름과 궤를 함께 

한다. 1980년대 국내에 미국의 팝 음악이 전파되면서 매스미

디어를 통해 댄스에 관한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이 시점부터 

음악 장르가 단순히 청각을 통해 전달되는 장르가 아닌, 시각

을 통해 경험될 수 있는 장르라는 인식이 국내에도 확산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댄스가수와 댄

스그룹이 대중가요의 한 축을 형성했다. ‘아이돌’이나 ‘아이

콘’ 같은 용어를 통해 동시대 대중문화의 우상이 등장하기 시

작한 것도 이 시기다[6]. 댄스장르가 국내에서 급성장기를 맞

이한 시기도 바로 이 시기인데, 이 시기에 K-댄스의 개념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해외의 팝가수

들이 결성한 댄스그룹이나 그들이 선보인 댄스가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거뒀다면, 199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댄스가요나 댄스그룹이 등장하면서 K-댄스가 정착기를 맞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거두며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끈 미국의 댄스그룹 ‘뉴키즈 온 더 블록(New Kids On The 

Block)’이 국내에서 내한공연을 한 해가 1992년인데, 같은 

해 우리나라 댄스그룹인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해 국내 댄

스가요 시장을 잠식한 것도 그러한 사례 중 하나다. 1990년

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댄스라는 장르는 차츰 ‘K-댄스’

라는 하나의 문화 유형으로 자리 잡아가게 된 것이다[7].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한류열풍과 맞물려 K-팝의 급성장

기가 시작된다. 전 세계 대중가요 시장에 우리나라 댄스가수

와 댄스그룹이 진출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해외 팬들 사이에

서 팬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8].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기획

사 시스템과 이를 통해 가수와 댄서 등이 전문적인 아티스트

로 성장하는 과정이 전 세계에 알려지며 주목받기 시작하기

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K-팝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K-댄스

가 하나의 댄스장르로 정착한 시기였던 셈이다. 

201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K-댄스가 고유의 문화 장

르로 자리 잡았다. 대표적으로 2013년에 데뷔한 방탄소년단

(BTS)은 2017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2년 만에 앨범 4장이 

미국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는 큰 성과를 거뒀고, 2020년에는 

‘다이너마이트(Dynamite)’를 발표해 빌보드 글로벌 200과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방탄소년단(BTS)은 이후에도 

미국 내 차트 1위 곡을 다수 배출하고 미국의 권위 있는 시상

식인 ‘빌보드 뮤직 어워드(Billboard Music Awards)’와 ‘아

메리칸 뮤직 어워드(American Music Award)’에서 수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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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염을 토했다[9]. 방탄소년단(BTS)이 이처럼 전 세계적

으로 큰 성과를 거두면서 K-댄스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다

[10]. 방탄소년단(BTS)을 통해 K-댄스가 자연스레 전 세계 

대중문화 시장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댄스장르로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수많은 K-댄

스 경연 프로그램들이 미디어로 확산하면서 K-댄스가 전 세

계 대중문화로서 친숙함을 얻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5]. 

2-2 K-댄스 학술연구의 의의

전 세계 댄스산업이 성장하면서 2023년 항저우아시안게

임,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브레이킹 댄스 종목이 정식 채택

되었다[11]. 이는 댄스가 단순히 예술적 차원에서 즐기는 문

화가 아닌, 경쟁적으로 우열을 가리는 스포츠 영역에도 접목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댄스 영역에 대한 사회적 관

심이 증대되고 댄스가 예술에서 스포츠로 그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는 ‘댄스’라는 

장르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고, 동시에 K-댄스도 사회적으로 

더 큰 관심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 학술연구 

영역에서도 K-댄스를 연구주제로 하는 시도가 더욱 나타나

기 시작했다.

학술연구는 K-댄스라는 문화장르를 ‘우리나라의 춤’이라

는 단순한 개념적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역할을 할 수 있다. 

학술연구를 통해 전 세계의 댄스산업 지형 안에서 K-댄스가 

지니는 특징적 요소들을 도출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로 발전

하여 더욱 견고한 문화적 개념을 지닐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

의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댄스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와 관심이 증가하는 환경에서는 학술연구를 통해 K-댄

스라는 사회현상에 대해 더 다양한 개념화를 시도해볼 수 있

는 것이다. 오늘날 K-댄스는 하나의 문화장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에 더해 단순히 향유하고 소비되는 문화장르로서가 

아닌 사회 현상을 만드는 변인으로서 K-댄스를 해석하는 방

식으로 학술연구가 의미를 지닐 수 있다[12]. K-댄스를 단

순히 댄스장르의 한 부류로만 개념화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

문화 현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으로 상정하는 방식으로 학술연

구가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K-댄스를 K-팝과 분리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한류 현상에 관한 확장적 논의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학술연

구가 역할을 할 수 있다. K-댄스가 단순히 K-팝의 부속물 수

준의 문화상품이 아닌, 우리나라 문화를 대표하는 장르로서 

자리 잡는 과정에서의 K-댄스에 관한 분석과 K-댄스 현상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이처럼, K-댄스 학술연구는 K-댄스에 관한 특징적 요소

를 통한 개념화를 시도하고, K-댄스를 사회문화적 현상의 원

인으로서 해석하며, K-댄스를 우리나라 고유의 한 문화장르

로 상정해 분석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K-댄스 관련 학술연구의 키워드 

분석은 이러한 K-댄스 관련 학술적 의의를 조명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Ⅲ.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학술연구 관련 자료수집을 위해 국내 학술

논문 검색사이트(kci.go.kr)에서 1차적으로 ‘K-댄스’를 주제

로 하여 KCI 등재지 및 KCI 등재후보에 수록된 학술논문의 

목록을 수집하였다. 이후 세부적인 학술논문 내용 확보를 위

해 디비피아(dbpia.co.kr),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kr), 국

회도서관(nanet.go.kr), 국립중앙도서관(nl.go.kr) 등에서 다

운로드를 통해 K-댄스 관련 학술논문을 수집했다. 

K-댄스 관련 학술논문은 ‘댄스’, ‘K-댄스’를 키워드로 하

여 학술논문을 수집하고, 수집된 논문 중에서 ‘K-댄스’와 직

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논문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분석 대상

의 학술논문을 추렸다. 이렇게 추려져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K-댄스 관련 논문은 총 82편으로 2006년부터 2024년 사이

에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3-2 분석방법

본 연구는 K-댄스 교육의 전략과 방향의 모색을 위해 K-

댄스 관련 연구들이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키

워드 단위로 파악하기 위해 학술논문의 초록을 이용하여 단

어빈도분석과 TF-IDF분석, 동시 출현 빈도 분석, 토픽모델

링을 진행하였다. 

먼저, 단어빈도분석(Term Frequency, TF)을 통해 문서 

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의 단순 빈도를 산출하였다. TF 

분석은 단순히 빈도수에 기반하기 때문에 빈도가 높다고 해

서 반드시 중요한 키워드라 보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 반면,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 IDF) 분석은 전체 문

서 집합에서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문서의 비율을 활용하여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특정 문서 내에서 해당 키워드의 상

대적 중요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흔하지 않지만 특정 문서

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일수록 중요하다고 평가한다

[13]. 따라서, IDF 분석은 단어빈도분석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본 분석에서는 해당 두 가지 방법을 통해, 

K-댄스와 관련된 연구에서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

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단어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어, 동

시 출현 빈도 분석을 통해 문서 내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단어 

쌍과 단어 쌍의 빈도를 도출하여 K-댄스 연구에서 사용된 주

요 키워드 간 관계와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K-댄스 연구의 세부 

주제와 세부 주제의 키워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토픽모델링

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는 장점이 존재한다[14]. 특히, LDA토픽모델링은 반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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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등장하는 단어를 기준으로 문서 내 잠재 주제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토픽 수 설정을 통해 세부적인 주제와 전반적인 주

제의 관찰이 가능하여 보다 심층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15],[16]. 토픽별 대표 키워드는 베타값을 기준으로 제시되

며, 제시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최종 토픽을 명명한다. 논문 초

록은 연구의 목적, 방법, 결과를 요약하는 일관된 구조를 가지

며, 주제와 밀접한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주제를 압

축적으로 전달한다는 특징이 있어 LDA토픽모델링 방법이 적

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어빈도분석, TF-IDF분석, 동시 

출현 빈도 분석, LDA토픽모델링을 통해 K-댄스 관련 연구의 

세부적인 주제와 주요 단어, 그리고 단어 간 연관성을 탐색하

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분석을 위해 Excel로 분석 대상 문헌 82편의 제

목, 저자, 연도, 주제어, 초록, 학술지명, 발행년도로 정리하여 

분석데이터를 제작하였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한 이유는, 

추후 토픽모델링 진행 후 토픽 부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키

워드가 포함된 문헌의 맥락과 정보를 검증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분석을 위해 추출된 초록 데이터들에 대한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댄스 게임’을 ‘댄스게임’으로 변환하

는 작업을 진행하여 단어 표기의 띄어쓰기를 제거하였다. 이

는 분석과정에서 ‘댄스 게임’이라는 하나의 의미를 지닌 단어

가 ‘댄스’와 ‘게임’처럼 분리되어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이후 전처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어빈

도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때 등장하는 ‘케이팝댄스’, ‘케이댄

스’와 같이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키워드와 연구자료에서 상

투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바탕’, ‘결과’ 등을 확인 후 불용어 

처리하였다. 상투적 표현이나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키워드, 

조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까지 해당 과정을 반복한 후 

분석을 진행하여 연구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예방하였다.

셋째, 단어빈도분석과 TF-IDF분석, 동시 출현 빈도 분석

을 위해 전처리 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빈도수 상위 30개 키워

드의 표와 TF-IDF 상위 30개 키워드의 표, 동시 출현 빈도 

상위 30개의 표와 그래프를 제시하여 K-댄스에서 다루어지

고 있는 주요 단어들과 중요 단어들, 그리고 단어들 간 연관

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넷째, K-댄스 분야 연구의 세부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초

록들을 활용하여 LDA토픽모델링을 진행하였다. 토픽모델링 

분석 과정에서는 최적의 토픽 수를 선정하기 위해 

Griffiths2004, Deveaud2014, CaoJuan2009, Arun2010

의 4가지 메트릭을 포함하고 있는 R의 ldatuning 패키지에서 

FindTopicsNumbers 함수를 사용하였다. Griffiths2004는 

LDA 모델에서 Gibbs 샘플링을 통해 계산된 로그우드

(log-likelihood)를 활용하여 최적의 주제수를 결정하는 방

법으로 더 이상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는 지점을 최적의 토

픽수로 설정한다[17]. Deveaud2014는 토픽간 유사성 평가 

지표로 주제 간의 유사성이 최소화 되는 지점을 최적의 주제

수로 설정한다[18]. CaoJuan2009는 각 단어가 특정 주제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토픽 간 균일성을 측정

하는 지표로 주제 간 유사도가 낮을수록 토픽 구분이 명확하

게 가능하여 해당 값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최적의 토픽 수로 

설정한다[19]. 마지막으로 Arun2010은 주제들이 전체 문서

에서 어떻게 분포되어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분포’와 각 문

서가 다양한 주제를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

서분포’ 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모델이 주제와 문서 간의 관계

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 두 분포의 차

이가 작아지는 지점을 최적의 토픽 수로 설정한다[20]. 

이렇게 4개의 메트릭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여러 메트릭

을 통한 보완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여 토픽 수 선정 결과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댄스 관련 학술논문을 분석하여 최종적

으로 5개의 토픽을 선정하였다. 토픽별 키워드는 15개로 설

정하였으며, 적정 토픽 수 결정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그림 1. FindTopicsNumbers 함수 그래프 결과

Fig. 1. FindTopicsNumbers function graph results

이후 토픽 명칭을 부여하기 위해 대표 키워드를 기반으로 

토픽명을 부여하였으며, 부여된 토픽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베타값이 높게 나온 키워드의 문헌 초록을 데이터베

이스에서 검색해 적합성 여부를 정성적으로 확인하였다. 베타 

값은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타냈으며, 베타값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토픽별 대표 키워드를 분석

하였다.

Ⅳ. 연구결과

4-1 K-댄스 관련 학술연구 추이

연도별 K-댄스의 학술논문 추이를 확인한 결과 2006년부

터 2024년 사이 총 82건의 학술논문이 발행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K-댄스에 관한 연구는 K-팝 흥행과 함께 연구 수가 

증가하였으며 2019년 이후 연구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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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듣는 콘텐츠의 K-팝에서 체험하는 콘텐츠인 K-댄

스로 확장되며 무용과 문화산업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

한 연구들이 학술지에 다수 포함되었다. K-댄스 관련 학술논

문이 발행된 총 70개 학술지 중 주요 발행학술지는 한국무용

연구학회(7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7편)인 것으로 나

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무용관련 학회지 26편(31.7%), 

문화산업 관련 학회지 22편(26.8%), 체육 관련 학회지 13편

(15.9%), 정보·기술 학회 보고서 7편(8.5%), 기타 학회 보고

서 14편(17.1%)으로 무용과 문화산업 그리고 체육 분야 순

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 K-댄스 관련 학술연구 수 추이

Fig. 2. Trends in the number of scholarly studies on 
K-dance

4-2 K-댄스 관련 학술연구 키워드 구성

K-댄스 관련 문헌에서 자주 출현하는 단어를 파악하기 위

해 단어빈도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상위 30

개 단어들은 표로 제시하였으며, 추출된 단어들의 빈도수 차

이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고자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무용(100회), 교육(72회), 동작(66회), 스트릿

댄스(60회), 활용(58)회로 나타났다. TF-IDF 결과로는 ‘스

트릿댄스’, ‘무용’, ‘춤’, ‘교육’, ‘동작’, ‘안무’, ‘집단’, ‘게임’, 

‘참여’, ‘표현’이 상위 10개 단어로 분석되었다. 

Word TF-IDF

Street Dance 123.24

Modern Dance 109.86

Dance 95.57

Education 91.12

Movement 86.60

Choreography 70.38

Collective 66.94

Game 65.09

Participation 63.05

Expression 61.24

Class 60.46

Emotion 56.42

Copyrighted work 54.95

Korea 54.28

Utilization 53.51

Culture 52.55

Change 52.34

Modern Dancer 52.19

Feature 49.81

Music 49.66

Art 49.45

Human 49.45

Public 49.42

Contents 49.1

Impact 47.22

Group 46.16

Online 45.61

Creation 45.05

Activity 44.92

Phase 43.96

표 2. 초록 단어 TF-IDF TOP30(주제어 제외)
Table 2. Abstract word TF-IDF frequency TOP30 

(excluding topic words)

Word Frequency

Modern Dance 100

Education 72

Movement 66

Street Dance 60

Utilization 58

Culture 55

Choreography 48

Change 46

Expression 45

Participation 43

Public 35

Impact 31

표 1. 초록 단어 빈도수 TOP30(주제어 제외)
Table 1. Abstract word frequency TOP30 (excluding topic 

words)

Collective 31

Contents 31

Art 30

Feature 29

Korea 29

Class 28

Game 27

Value 26

Development 26

Significance 26

Activity 24

Space 23

Age 23

Body 23

Music 23

Creation 23

Emotion 22

Material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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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간 연관성 파악을 위해 동시출현빈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문화-춤’(32회), ‘교육-활용(24회)’, ‘무용-활용(24

회)’, ‘문화-활용(24회)’, ‘변화-활용(22회)’ 순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림 3. 초록 단어 동시 출현 빈도 그래프 시각화 

결과(주제어제외)
Fig. 3. Abstract co-occurrence frequency analysis graph 

(excluding topic words)

Word1 Word2 Frequency

Culture Dance 32

Education Utilization 24

Modern Dance Utilization 24

Culture Utilization 24

Change Utilization 24

Public Significance 22

Culture Significance 22

Art Dance 22

Dance Utilization 22

Contents Utilization 22

Expression Utilization 22

Value Change 20

Education Modern Dance 20

Education Culture 20

Education Change 20

Public Utilization 20

Modern Dance Choreography 20

Culture Change 20

Culture Social 20

Culture Art 20

Impact Participation 20

Significance Dance 20

Significance Utilization 20

Application Utilization 20

Value Culture 18

Value Utilization 18

Development Education 18

Public Culture 18

Movement Modern Dance 18

Movement Choreography 18

표 3. 초록 단어 동시 출현 빈도 분석 TOP30 (주제어 제외)
Table 3. Abstract co-occurrence frequency analysis 

TOP30 (Excluding topic words)

이러한 결과는 K-댄스의 활용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

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K-댄스 중 스트

릿댄스의 활용을 통한 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

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K-댄스는 현재 시대

변화에 따라 하나의 문화현상으로서의 그 가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와, K-댄스의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

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본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4-3 K-댄스 관련 학술연구 키워드의 집합

마지막으로, LDA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K-댄스 관련 학

술연구 키워드의 집합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집합의 대표 키워드는 스트릿댄스, 문화, 영향, 공

연, 사회, 의미, 학교, 중심, 학습, 확장, 제안, 아이, 시스템, 

차원, 운동, DDR로 나타났다. 관련된 키워드들의 주요 연구

를 살펴본 결과, 스트릿댄스가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를 허물

고 있고 이에 따라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21],[22], 문화 예술 시장에서 하나의 주류 콘텐츠로서 스

트릿댄스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다수 존재함

을 확인하였다[5],[23]. 김수인과 송유리는 스트릿댄스가 제

도화되는 과정에서의 인식 변화를 연구하였고, 최용원과 유화

정은 스트릿댄스 교육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특징을 

연구하였다[24],[25].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첫 번째 집합

은 스트릿댄스의 발전과 인식 변화에 따른 문화적 영향력 확

장과 관련있음을 판단하여 토픽명을 ‘주류문화로 비상한 스트

릿댄스의 발전과 활용’으로 정하였다.

두 번째 집합의 대표 키워드는 동작, 안무, 무용, 대중, 집

단, 수업, 한국, 활동, 예술, 시간, 제작, 시간, 제작, 기술, 체

험, 방안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연구들을 통해 해당 키워드들

이 안무와 움직임을 통한 신체적 표현 관련 연구와 연결됨을 

확인하였다. 강주선은 K-댄스의 포인트 안무 동작과 노래의 

감정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김찬양은 안무 움직임과 스

토리에 따라 전달하는 메시지의 차이가 존재함을 제시하였다

[26],[27]. 이외, 케이팝댄스 안무의 효과적 학습을 위한 실

기수업 방법과 안무 학습을 위한 댄스 동영상의 활용 경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27],[28]. 위와 같은 

분석 결과와 검토를 바탕으로 두 번째 집합의 키워드 내용이 

안무와 댄스의 움직임을 활용한 표현과 체험, 수업 활용을 위

한 K-댄스 동작 연구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집

합의 제목을 ‘움직임을 통한 대중 메세지 전달과 안무 학습을 

위한 생체역학적 분석’으로 정하였다.

세 번째 집합의 대표 키워드는 춤, 참여, 변화, 특징, 시대, 

신체, 콘텐츠, 적용, 감정, 이미지, 온라인, 개발, 디지털, 확

산, 근거, 방향으로 나타났다. 주요 키워드의 문헌은 댄스 안

무 분야에서의 AI와 인간의 공존에 관한 연구, 그리고 댄스게

임 참여를 통한 무용 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 확인되었

다[29]-[31]. 또한, 유전전과 유세경은 숏폼 콘텐츠로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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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플랫폼에서의 K-댄스 재창작과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

다[32]. 위 내용을 바탕으로, 세 번째 집합의 키워드는 디지

털 콘텐츠로서 K-댄스의 확산과 콘텐츠화와 관련 있는 내용

이라 판단하여 집합명을 ‘디지털 콘텐츠로서 댄스의 활용과 

참여의 영향’으로 정의하였다.

네 번째 집합의 대표 키워드는 활용, 표현, 효과, 창작, 경

험, 콘텐츠, 학생, 저작물, 역할, 발전, 평가, 특성, 생성, 비교, 

수행으로 나타났다. 해당 집합 키워드의 주요 문헌은 게임 산

업에서 콘텐츠로서 댄스와 무용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으

며[33], 창작물로서 무용의 창작과정을 고찰하고, 저작권 정

책 수립을 중심으로 무용의 미래 기본 토대 구성을 제안하기

도 하였다[34],[35]. 또한, 케이팝 댄스의 교육적 가치를 파

악하고자 한 연구와, 케이팝 무용이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가

치를 지니고 있음을 밝힌 연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36],[37]. 

이는 하나의 창작물로서 K-댄스의 가치와 평가, 그리고 K-댄

스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 있는 내용이라 판단하여 제목을 ‘창

작물로서의 댄스의 가치와 가능성’으로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집합의 대표 키워드로는 교육, 무

용, 게임, 공간, 음악, 자료, 진행, 인간, 요소, 중학생, 개발, 

현상, 장르, 초등학교, 전략, 산업, 활성화, 레벨, 캐릭터, 브레

이킹이 도출되었다. 해당 집합의 주요 키워드들과 관련해서 

주로 초·중등 교육에서의 댄스 활용방안과 학생 참여의 영향

을 살펴본 연구와 고등교육으로서의 케이팝 교과목 운영방안

을 제시한 연구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38]-[42]. 또한, 외

국인의 K-댄스 참여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와 댄스 교육을 위

한 대학과 정부가 해야 하는 정책과제를 제안한 연구도 존재

하였다[3],[43]. 해당 연구들과 토픽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다섯 번째 집합은 교육자료로의 K-댄스 활용 방안과 관련된 

내용이라 판단하여 집합명을 ‘교육 자료로서 댄스의 활용 영

향과 전략’으로 명명하였다.

본 LDA토픽모델링 분석 결과를 통해 총 5가지의 세부 주

제로 K-댄스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K-

댄스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

며, K-댄스는 하나의 문화이자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또한, ‘교육’이라는 제도적 차원과 ‘스트릿댄스’라

는 비제도적 차원에서 모두 논의되고 있었으며, K-댄스는 저

작권을 지닌 하나의 창작물로 인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초등학교, 학생, 대중, 연령과 같은 단어의 언급을 

통해 연령과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대상에게 K-댄스

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대

상을 타겟으로 K-댄스의 활용방안이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K-댄스가 하나의 창작물이자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무 창작자의 

권리나 안무 저작권에 대한 주제는 LDA토픽모델링 결과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을 확인하였다.

Topic 1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Street Dance 
as a Mainstream Culture

Topic 2
Biomechanical Analysis for 
Public Message Delivery 

and Choreography 
Learning through 

Movement

Topic 3
Influence of the Use and 
Participation of Dance as 

Digital Content

Topic 4
The value and possibility 
of dance as a creative 

work

Topic 5
The Impact and Strategy 
of the Use of K-Dance as 

Educational Materials

Street Dance 0.400 Movement 0.045 Dance 0.050 Utilization 0.038 Education 0.047

Culture 0.036 Choreography 0.032 Participation 0.026 Expression 0.031 Modern Dance 0.041

Impact 0.021 Modern Dance 0.023 Change 0.023 Effect 0.012 Game 0.018

Performance 0.014 Public 0.023 Feature 0.017 Creation 0.012 Space 0.016

Social 0.014 Collective 0.021 Age 0.015 Value 0.011 music 0.016

Significance 0.013 Class 0.019 Body 0.015 Experience 0.011 Material 0.013

School 0.013 Korea 0.017 Contents 0.011 Contents 0.010 Progress 0.012

Focus 0.009 Activity 0.017 Application 0.009 Student 0.010 Human 0.012

Learning 0.009 Art 0.015 Emotion 0.009 Copyrighted 
work

0.010 Element 0.011

Expansion 0.009 Time 0.013 Image 0.009 Role 0.010 Middle school 
student 0.010

Suggestion 0.007 Design 0.012 Online 0.009 Advancememt 0.009 Development 0.010

Child 0.007 Technique 0.009 Development 0.008 Evaluation 0.009 Phenomenon 0.008

System 0.007 Hands-on 
experience 0.008 Digital 0.008 Trait 0.008 Genre 0.008

Dimension 0.007 Solution 0.008 Spread 0.007 Production 0.008
Elementary 

School 0.007

Exercise 0.007 Collect 0.008 Reason 0.007 Comparison 0.008 Strategy 0.007

표 4. LDA토픽모델링 결과(주제어 제외)
Table 4. The result of LDA topic modeling (excluding topic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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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K-댄스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KCI 등재지 및 KCI 등재후보지에 수록된 82건의 K-댄

스 관련 학술논문의 초록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텍스트 

분석 기법인 단어빈도분석, TF-IDF분석, 동시 출현 빈도 분

석 그리고 LDA토픽모델링을 사용하여 K-댄스 연구 동향과 

주제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K-댄스 연구는 K-팝의 흥행과 함께 연구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2019년 이후 관련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무용, 문화산업, 체육 

분야 등이었다. 단어빈도분석 결과, ‘무용’, ‘교육’, ‘스트릿댄

스’가 다빈도 키워드로 도출되었으며, 동시 출현 빈도 분석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K-댄스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LDA토픽모델링 결과 '스트릿댄

스의 발전', '디지털 콘텐츠로서의 댄스', '창작물로서의 댄스' 

등으로 주제가 구분되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K-댄스 관련 학술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댄

스가수와 댄스그룹의 위상이 높아진 시기에 맞춰 그 수가 폭

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K-댄

스 위상과 더불어 K-댄스를 향한 학계의 관심도 높아진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둘째, K-댄스와 관련한 학술연구에 다루는 주제가 제도적

인 수준과 비제도적 수준으로 나뉘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학술연구 관련 키워드 중에서 ‘무용’이라는 전통적인 춤

의 영역으로서 댄스에 관한 키워드가 부각함과 동시에, ‘교육’

이라는 제도적 수준의 논의와 ‘스트릿댄스’라는 비제도적 수

준의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셋째, K-댄스 관련 학술연구에서 발견된 키워드를 집단화

하면 K-댄스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읽을 수 있었다. 연구결과

를 통해 K-댄스가 ‘스트릿댄스’로서 가치를 지니는 본질적인 

차원의 정체성에서부터 ‘디지털 콘텐츠’와 ‘창작물’로서의 K-

댄스에 관한 정체성이 발견되었다. 즉, 오늘날 K-댄스는 단

순히 댄스라는 동작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언제든 확산할 수 

있는 디지털 포맷이 입혀질 수 있고,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

는 창작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이 학술연구들을 

통해 발견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VR/AR과 같은 실감형 

콘텐츠 기술이 다수 개발되고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K-

댄스와 최신 미디어 기술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K-댄스 콘텐

츠의 포맷이 탄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K-댄스의 정체성이 

더욱 확장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K-댄스가 학술적, 교육적, 그리고 문

화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연구 분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연구 결과가 향후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K-댄

스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교육,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 적

용되고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K-댄스에 관한 연구 영역이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K-댄스를 구현하는 댄서와 안무가에 관한 연구 그리

고 댄스 저작권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K-댄스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숏폼 콘텐츠의 

확산으로 인해 K-댄스를 활용한 챌린지 영상이 큰 인기를 얻

고 있지만, 안무를 구성한 안무가들은 창작한 안무에 대한 권

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댄스의 

안무가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안무가도 저작

권에 대한 이해가 낮은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44].

따라서, 추후 K-댄스 관련 연구에서는 K-댄스의 안무와 

안무 저작권, 그리고 안무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K-댄스 연구 분야의 공

백을 메우고 연구 분야의 확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K-댄스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무가 권리 보호를 위

한 학문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K-댄스 관련 학술논문들의 초록을 기반으로 

K-댄스의 연구동향을 다양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분

석하였다. 본 연구는 K-댄스 관련 연구 동향과 K-댄스의 연

구 공백을 확인하여 향후 K-댄스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

했다는 시사점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해 학술 등재지의 학술논문 초록 

82건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기

에는 충분하지 않은 분량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논문 뿐만 아니라 해외 학술논문까지도 포괄해서 

분석을 진행한다면 방법론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K-댄스 연구의 동향을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살

펴보았으나, 논문 초록을 활용하였기에 주로 현황 분석에 그

쳤을 뿐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논문의 초록은 

연구의 목적, 방법, 결과 등을 요약하는 간략한 형태로 작성되

기에 연구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세부 내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논문의 초록 외 K-댄

스 관련 학술논문의 연구 본문을 활용한 분석이 진행된다면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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