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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릴 만큼 급격한 신체 변화와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는 시기이다 

(Ang & Huan, 2006).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10만 명 당 7.7명으로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로 

보고되고 있다. 2018년 한해 자살로 삶을 마감한 청소년은 827명이다. 청소년들을 자살로 이끄는 요인

들은 학업 스트레스, 우울, 불안, 또래관계, 가정문제, 폭력 등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과 심각

한 수준의 고통 등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통계청(2020)은 한국청소년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고, 자살률은 가장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특히 최근 Covid-19으로 인해 가중화

되는 고립과 고통스러운 감정은 가족 내 아동과 청소년에게 증가되고 있다(United Nations, 2020). 

청소년들의 경우 자기 내면의 감정 이해나 자기표현에 미숙하여 정서적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로 

신체 자해나 각종 문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Chapman, Gratz & Brown, 2006).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최근 들어 증거 기반 개입들이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Huppert & Johnson, 2010; Paganini, 

Teigelkötter, Buntrock & Baumeister, 2018).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치료 방법들이 있어도 병원

진료나 상담소 내방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은 어려워 한다(Kazdin, 2017). 그 이유는 정신과적 치료

에 대한 낙인, 이동 수단, 일상적인 학업 스케줄 때문이다(Andrade et al., 2014; Gulliver, Griffiths 

& Christensen, 2010). 특히 청소년은 또래 집단으로부터 낙인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학교 상담실을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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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거나 외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나 그 외의 정신과를 방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최근 심리치료분야에서는 IT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면대면 심리치료와 다른 접근 방식이 확장되고 

있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은 체험자가 특수 장비(Head-Mounted Display: HMD)를 착용

하고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기술이다(신민혜, 2020). 기존의 게임, 교육, 

문화, 재활 등을 중심으로 발달한 VR 영역이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치료법 개발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Anthes, 2016). 심리치료를 받는 대상자들이 면대면 치료에서 경험하는 낙인효과를 줄

일 수 있다는 장점과 비용 대비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Paganini, Teigelkötter, Buntrock, & 

Baumeister, 2018). 

국내외에서 이미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심리치료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적용 대상으로 미디어의 활용 및 접근이 가장 용이한 청소년을 지목하고 있다(Andrews, Cuijpers, 

Craske, McEvoy & Titov, 2010; Kaplan & Stone, 2013). 최근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기반 

심리치료적 개입이 우울(Josephine, Josefine, Phillip, David & Baumeister, 2017), 불안(Firth et 

al., 2017), 청소년의 정서적 안녕감 증진(Donovan et al., 2016) 등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예술심리치료 분야에서 VR을 활용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Richesin, Baldwin & Wicks, 

2021; Hacmun, Regev & Salomon, 2021, 김성운, 2020, 김정애, 2021, 김진영, 2017). 예술심리치료

의 세부 전공 영역은 미술, 음악, 무용/동작, 드라마, 시/창조적 글쓰기 5개 분야로 제한된다(National 

Coalition of Creative Arts Therapies Association, 2021). 예술심리치료분야에서는 VR을 활용한 연

구들의 결과가 보고 되고 있지만, 무용/동작치료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Covid-19 이후 급변하는 언

택트 시장과 IT 기술의 성장과 발전으로 인해 시대가 요구하는 무용/동작치료 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노

력과 시도가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VR 예술심리치료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VR 세계에서

의 무용/동작치료 구현을 위한 핵심요인을 분석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가 시대의 요구에 부

합하는 무용/동작치료의 확장된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VR 기반 무용/동작치료에서 다양한 대상과 목적

에 부합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토대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II. 가상현실과 예술심리치료

1. 가상현실(Virtual Reality)과 심리치료

가상현실은 컴퓨터 기술로 만들어진 환경 안에서 사용자에게 가상의 환경을 경험하게 한다. 참여자

는 360°의 3차원적 가상공간에서 특별한 장치를 착용하고 스크린과 장갑에서 전해지는 감각을 느끼면

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는다. 이러한 가상의 공간은 마치 실제와 유사한 느낌을 경험하게 

한다(Lowood, 2021). 심리치료에서 가상현실 세계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기법은 가상현실노출치료

(Virtual Reality Exposure Therapy: VRET)이다. 가상현실노출치료(VRET)는 내담자와 치료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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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천천히 몰입되는 상황에 노출하도록 하여 치료 장면에서 경험이 현실에의 적용

으로 이어지는 것을 수월하게 한다(Boeldt, McMahon, McFaul & Greenleaf, 2019). 이 방법은 행동주

의에 기반한 방법으로 내담자에게 지속해서 특정한 공포나 불안을 야기하는 대상, 상황, 환경, 기억 등

을 내담자가 대면할 수 있는 가상의 현실을 제공한다. 따라서 특정 공포증(Specfic Phobia), 외상 후 스

트레스(Post Tramatic Stress Disorder: PTSD), 불안장애(Anxiety Disorder)를 가진 대상들에게 효

과적이다(Carl E, et al, 2019; 김파, 2019). 가상의 환경 속에 대처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는 시각적 환상들이 마치 진짜 경험하는 것 같은 현존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Riva, Banos, 

Botella, Mantovani & Gaggioli, 2016). 따라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비현실적인 불안이나 공포에서 벗

어나도록 돕는다. VR이 제공하는 무궁무진한 몰입성과 현존감의 경험들은 실제로 심리치료영역에서 의

미 있는 연구 결과들로 보고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정신의학과 연구진은 고소공포증 환자(N=100)를 대상으로 통제군(n= 51)과 대

조군(n=49)으로 나누어 사전/사후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VR 기반 실험치료에 참여한 

집단 중 25명(51%)에서 고소공포증과 관련된 증상이 완화되는 의미있는 결과를 보였다(Freeman et 

al., 2018). VR을 활용한 고소공포증 치료에 대한 이해를 위한 그림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흔들다리: 고소공포증 환자들을 위한 가상환경의 예시1)

때로 인간의 삶에는 예측하지 못한 불행과 아픔이 찾아오기도 한다. 최근 TV 프로그램 MBC LIFE 통

해서 방영된 ‘｢VR 특집 휴먼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2020년 2월 6일)에서는 VR 콘텐츠를 활용한 심리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생생하게 제시하였다. 실제 사례를 토대로 방영된 내용이기에 실제 아이의 이

름과 상세한 내용 및 이미지는 제외하였다. 가상의 세계에서 가상의 몸이 만나는 장면이 주요 치료 개입

으로 제공되었다. 엄마와 세상을 떠난 아이가 다시 가상의 세계에서 만나는 장면은 엄마에게 아이를 잃

은 상실감을 온 몸으로 애도할 수 있도록 귀중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VR 심리치료에서 준비된 시나리오

는 크게 아이를 만나는 장면-아이와 노는 장면-아이를 보내는 장면이다. 이 과정에는 심리치료에서 상

실에서 다루는 애도와 상징, 승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무용/동작치료는 몸을 도구로 사용한다. 

이 프로젝트에서 비록 실제의 몸이 아닐지라도, 가상의 몸을 가진 대상과 재회의 경험을 제공해 주고 헤

어짐의 인사를 나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강력한 치유의 경험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1) Thayer, K.(2018). “Virtual reality can help people overcome fear of heights, study shows”. Chicago Tribune. 
<https://www.chicagotribune.com/lifestyles/sc-fam-vr-fear-heights-0717-story.html,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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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엘마의 무용수 [Alma’s Dancer]2) 

2. VR(가상현실)과 예술심리치료

Malchiodi(2003)는 예술심리치료를 예술매체를 활용한 창의적인 표현과 상상적 작업에 개인의 신체

와 감정, 느낌 그리고 사고 과정에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인간의 창조적 활동은 스트레스, 불안

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가상현실에서의 창조적 활동들도 부정적 감정을 줄이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Hacmun, Regev & Salomon, 2021). 최근의 VR 연구에서

는 전통적인 심리치료개입의 방법뿐만 아니라, 예술 심리치료영역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

되고 있다. 가상현실을 활용한 미술치료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44명을 가상현실 미술치료(n=15), 2차

원 미술치료 작업(n=12), 3차원 미술치료 작업 (n=15)이 참가한 미술치료 연구에서 VR 집단이 가장 현

저하게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고 기분의 긍정적 변화, 가장 낮은 심박수의 변화를 보고하였다(Richesin, 

Baldwin & Wicks, 2021). 

특히 Hacmun, Regev & Salomon (2021)의 연구에서는 VR기반 미술치료연구이지만 무용/동작치료

사들이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에게 VR이 신체 움직임을 활성화하는 도구로 경

험되었으며, 질적자료 분석에서 “움직임(Movement)”이 주제로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VR 미술치료

에서의 체험들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움직임을 촉진하였다” (p. 4)라고 하였다. 참여

자들은 움직임 경험을 몸 전체가 참여하는 “자유와 해체(free and unrestricted)”로 표현하였다. “당신

은 손으로 움직이면서 이것을 단지 붓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몸 전체가 관여하게 됩니다”(p. 4). 이것은 

참여자들에게 체화된 새로운 경험이자 무언가를 재창조를 할 수 있는 동력으로 경험되었다. 해당 연구

에서 미술치료적 개입의 의도가 예기치 않은 신체 움직임으로 확장된 이유는 VR 세계에서 360°의 공간

을 모두 사용 가능하게 함으로 자유로운 신체 움직임의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

통적인 미술작업에서의 경험과는 다른 신체 경험을 제공하였으며, 시각예술작업에서의 신체 움직임은 

“체화된 시각예술표현”이라고 한다(Kaimal et al., 2020). 이러한 운동감각(sensorimotor)은 가상 현

실세계에서 현존감을 증진시킨다(Hara et al., 2015; Shams & Seitz, 2008, Levy, 2014). 

Zeevi(2021)가 진행한 VR 기반 미술치료 사례연구에서, 한 여자 청소년은 가상의 세계에서 자신이 

그린 ‘무용수’에 대한 경험을 현실에서 자신의 좌절감과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여자 청소년 

참여자는 ‘무용수’를 계속 그리며, 자신이 가진 신체상

(Body Image)과 매일 레오타드를 입는 것이 얼마나 어

렵고 자신에 몸에 대한 정밀조사를 받는 느낌이 드는 지

에 대해 세션에서 이야기하였다. 치료가 진행될수록 자

신이 그린 무용수와 자신을 동일시하였다. 이러한 가상

세계에서의 경험은 긍정적인 자기상을 형성하는데 도움

을 주었고, 현실의 세계에서는 또래관계에서 상호작용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VR 세계에서 현존감은 자기반영과 통찰의 과정을 통해

 2) Zeevi, L. S.(2021). “Making Art Therapy Virtual: Integrating Virtual Reality Into Art Therapy With 
Adolescents”. Frontiers in Psychology. <https://www.frontiersin.org/articles/10.3389/fpsyg.2021.584943/full,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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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아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변화를 이끄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Riva et al., 2016). 이것은 

Zeevi(2021)의 연구에서 엘마(이름을 밝힐지 ‘여자 청소년 참여자’로 기재할지 통일 필요)가 자신을 이

전과는 다르게 경험하게 한 것과 유사하다 . 특히, 이 연구는 신체상과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

년들에게 VR을 활용하여 정신건강을 위한 적극적 개입과 연구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3. 타 영역 VR예술심리치료에서의 몸과 움직임

국내외 연구물을 살펴본 결과, 예술심리치료영역 중 미술치료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 결과들이 발표

되고 있다. 무용/동작치료를 가상현실(VR)에서 구현한 것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지만, 다수 타 영역의 

예술치료 연구에서 신체 움직임의 경험을 중요한 결과로 제시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발견이다. 

근접 분야인 연구 결과들(Richesin, Baldwin & Wicks, 2021; Zeevi, 2021; Hacmun, Regev & 

Salomon, 2021; Falciner, 2016)에서도 무용/동작치료 적용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예술치료와 가상현실과 관련된 논문들을 조사한 결과 대표적인 연구물은 <표 1>과 같다 . 

이러한 결과는 HMD 특수장비를 착용하고 360°의 공간에서 몸 전체가 참여하는 경험을 하면서 신체의 

반응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감정에 대한 경험이 동반되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타 예술심리치료 연구에

서 발견되는 움직임 관련 결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VR 무용/동작치료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임상연구를 통해서 학문적 임상적 전문성을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자 제목 학술지명
신체 및 
동작관련 

결과

Richesin, 
Baldwin & Wicks 

(2021)

Art making and virtual reality: 
A comparison study of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outcomes

The Arts in 
Psychotherapy

생리적 반응

Hacmun, 
Regev & Salomon

(2018)

The Principles of Art Therapy in Virtual 
Reality

Frontiers in 
Psychology

신체감각

Zeevi 
(2021)

Making Art Therapy Virtual: 
Integrating Virtual Reality Into Art 

Therapy With Adolescents

Frontiers in 
Psychology

신체상

Hacmun, 
Regev & Salomon 

(2021)

Artistic creation in virtual reality for art 
therapy: A qualitative study with 

expert art therapists 

The Arts in 
Psychotherapy

움직임 통한 
자유와 해체

Falconer et. al
(2016)

 Embodying self-compassion within virtual 
reality and its effects on patients with 

depress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Open

밀러링
가상의 몸

<표 1>  예술심리치료와 가상현실 논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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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VR(가상현실)에서의 무용/동작치료 핵심요인 

본 연구자는 기존의 예술심리치료 또는 심리치료 관련된 문헌을 토대로 VR 무용/동작치료의 적용 및 

구현 가능한 중요 개념들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1차적으로 예술심리치료와 VR이라는 키워드를 가

지고 연구물을 검색하였으며, 2차적으로 검색된 자료를 읽고 무용/동작치료와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진 연구물을 분리하고, 3차적으로 연구의 내용이 VR 무용/동작치료에서 구현 가능한 요인 중 

어떠한 요인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자가 VR 기반 무용동작치료를 구현하기 위한 문헌분

석을 통해 도출한 핵심 요인은 다음의 5개이다.

(1) 가상의 몸(Virtual Body): 무용/동작치료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도구는 3차원의 구조를 가진 몸

이다. 몸을 통해 실행되는 무용과 동작을 심리치료에 활용한다. 인간은 몸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영위

한다. 몸을 통해서 외부 대상과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 간다. 또

한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에 대한 신체적 반응과 움직임을 통해서 자기감정을 인식하고 조율한다. 앞

선 사례에서 언급되었듯, VR 세계에서 가상의 몸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작업(Zeevi, 

2021)과 상실의 대상과의 만남을 재현하여 ｢너를 만났다｣(2020)에서 애도의 작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Falconer 외 (2016)는 가상의 세계 안에서 체화된 자기연민(Self-compassion)이 우울증 환자에게 미

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HMD와 몸의 움직임을 저장할 수 있는 수트를 착용하

고, 2분 정도 가상의 몸이 따라 할 수 있는 동작을 연습하고 실행하였다. 이것은 무용/동작치료에서 실

시하는 밀러링(mirroring)기법과 유사하였다. 밀러링은 무용/동작치료 세션에서 내담자에게 반응하는 

하나의 기법이며, 치료사가 내담자의 움직임 패턴, 이미지, 소리 등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

러한 반응은 내담자가 순간에 보여주는 것 너머의 것으로 발전 및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Chace, 

Sandel, Chaiklin, & Lohn, 1993).

Falconer 외(2016)의 연구에서 자기위안(Self-compassion)을 주제로 구성된 움직임을 따라하거나 

제공하는 경험을 한 15명의 참여자들은 Patient Helath Questionnaries-9(PHQ-9)검사에서 지기비

난(self-criticism)은 감소하고 자기위안(self-compassion)이 증가되었고, 이 결과는 4주 후 추후 조

사에서도 지속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VR세계 심리치료에서도 몸의 의미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2) 가상의 공간(Virtual Space): 사람들 사이의 거리감은 문화와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난다. 일반적으로 공간은 크게 친밀의 공간(Intimate Space, 0~45cm), 개인공간(Personal Space, 

45~120cm), 사회적 공간(Social Space, 120~360cm), 공적 공간(Public space, 360cm 이상)으로 구

분한다(Hall, 1966). 라반 움직임 분석이론에서 개인공간(Kinesphere)은 무게 중심을 옮기지 않고 개

인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3차원(위/아래, 좌/우, 앞/뒤)의 공간을 의미한다(Laban, 1975). 이미 VR 연

구에서는 360° 공간이 제공하는 가상의 공간이 움직임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Richesin, Baldwin, & Wicks, 2021; Hacmun, Regev, & Salomon, 2018). 

무용/동작치료에서 공간개념을 세션에서 활용할 시, 공간개념은 시각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무형의 

존재이기에 참여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상상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VR 세계의 공간은 실제로 시각화된 

공간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Bonsch 외(2018)의 연구에서 타인의 감정상태가 개인이 선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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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공간에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상인물의 명수와 표정에 따라서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공간의 거리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VR 무용/동작치료에서 학교폭력예방, 자기돌봄, 또래관계,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방법을 경험하는 매우 

중요한 개입의 방법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림 3>  공간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3)

(3) 가상의 환경(Virtual Environment): 가상의 세계에서 다양한 장소의 구현이 가능하다. 실내, 

실외, 자연환경, 도시환경 등 직접 그곳을 방문하지 않아도 마치 자신이 원하는 곳에 방문한 듯한 유

사경험을 제공한다. 라반의 움직임 분석 이론은 크게 4개(Body, Effort, Space, Shape)의 영역을 토

대로 구분 및 분석한다. 그 중 Shape(Why am I moving in that way?)영역은 개인이 어떻게 주위와 상

호작용하는지를 관찰 분석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형태의 영역에서 형태의 요소(Shape Qualities)

는 상승하는/하강하는(rising/sinking), 열리는/닫히는(spreading/enclosing), 전진하는/후퇴하는

(advancing/retreating) 등의 요소들로 분석된다(Laban, 1975; Moore, 2009). Freeman 외(2018)의 

연구에서 소개한 고소 공포증을 가진 참여자를 라반의 움직임 이론을 토대로 추측한다면, 에포트 영역

에서는 Bound Flow, 형태 영역에서는 닫히는&하강하는(enclosing & sinking), 신체 영역에서는 정지

(stillness), 응축(contract), 공간의 영역에서는 선의 공간(dimension)에 대한 압도적인 움직임 사용을 

예상할 수 있다. 가상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높은 공간에 머무르거나 이동하는 연습을 하는 참여

자들에게는 더 도전적으로 자신의 움직임을 다른 요소로 확장하는 것이 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

과 유사한 경험은 실제의 현실에서 공포와 불안 반응을 감소하도록 도움을 제공하며, 당사자에게는 현

실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치료적 경험을 제공한다.

(4) 가상의 이미지(Virtual Image): 무용/동작치료에서는 어떠한 이미지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움

직임의 특질에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Levy, 2005). 예를 들어 블랜치 에반(Blanche Evan)이 주로 

사용하는 투사적 기법에서처럼 바위, 바람, 거친 야생동물 등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참여

자는 다른 움직임의 에포트(Effort) 요소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의미는 VR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구현하

느냐에 따라서 동작의 다른 에포트(Effort)특성을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표적인 VR 기반 앱 

 3) 설명: 참여자에게 타인과 안전한 거리감을 초록색 바(bar)로, 불편한 거리감을 붉은색 바(bar)로 나타내게 하였으며, 붉
은색 바에 근처에 오면 가상의 대상은 즉시 멈춰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Bonsch, A., Radke, S., Overath, H., Asche, L. M., Wendt, J., Vierjahn, T., Habel, U. & Kuhlen, T. W.(2018). 
“Social VR: How Personal Space is Affected by Virtual Agents’ Emotions”. IEEE Xplore. Virtual Reality 
Conference. <https://ieeexplore.ieee.org/stamp/stamp.jsp?tp=&arnumber=8446480&tag=1,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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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 Mind는 심리치료사들이 만든 마음건강을 위한 앱으로 신체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구체

적으로 태극권, 호흡법, 돌탑쌓기 등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무용학계에서 심

신일원론을 기반으로 발표된 연구물이 있다(김경희, 2020; 남선희, 2020). 앞서 소개한 자기연민에 관

한 연구에서는 거울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거울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몸과 동작을 함께 하는 방법

을 사용하였다(Falconer et al., 2016).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비난을 줄이고 우울을 회복하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그림 4>는 어떻게 가상세계에서 이미지들이 동작의 특질이나 공간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시이다. 

   

<그림 4> VR기반 Wise Mind 명상앱에서 구현하는 콘텐츠4)

(5) 가상의 그림 그리기(Virtual Drawing): VR 미술치료 관련 연구들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그림 그

리기는 신체 움직임을 활성화를 증진한다고 보고하였다. 무용/동작치료에서는 자기 안정화를 위해 사

각형 호흡법이나, 느린 팔자호흡을 자주 사용한다(Kornblum, 2002). 손끝으로 가상의 대상이나 시각

화된 이미지에 맞추어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조율하는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천히 

하는 호흡이 성공할 때마다 다른 문(사각형 호흡)이 열리거나, 느린 팔자 호흡에는 줄기와 잎, 그리고 꽃

이 자라나거나, 색상이 변화하는 가시적인 반응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과정이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자신이 원하는 색상을 이용해서 시각/청각적 자극이 동반된 콘텐츠로 구현된다면 참여자들에게 느린 호

흡에 집중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호흡의 시각화를 위한 이미지들5)

 4) Valve(2021). Wisemind. <https://store.steampowered.com/app/632520/WiseMind/, 2021. 12. 10.>.

 5) AppAdvice(2021). Infinite Breath. <https://appadvice.com/app/infinite-breath/1566905573,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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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요소 활동 의도

가상의 몸 (Virtual Body) 동작 모방하기 자기인식, 신체상 탐색

가상의 공간 (Virtual Space) 시각화된 공간 사회적 관계, 공간인식

가상의 환경 (Virtual Environment) 동작의 경로(방향성) 다양한 관계성 탐색

가상의 이미지 (Virtual Image) 동작의 특질 유도 다양한 감정표현

가상의 그림 그리기 (Virtual Drawing) 호흡의 시각화 호흡의 안정화

<표 2>  VR 구현을 위한 움직임 요소와 치료적 개입 의도 

IV. 결론 및 논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의 감정, 심리, 예술에 관한 영역은 다양한 최신기술들의 협업을 통한 창조

적 혁신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VR)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무

용/동작치료를 구현하기 위해 타 분야 사례를 분석하여 가능성을 살펴보고 적용 가능한 핵심적 요인 5

가지(가상의 몸, 가상의 공간, 가상의 환경, 가상의 이미지, 가상의 그림)를 제시하고자 한다. 실제로 이 

요인들을 VR 세계에서 무용/동작치료의 개입의 방법으로 창의적이고 몰입감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용/동작치료전문가 뿐만 아니라, 예술공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영역의 전문가와의 심층적 협업이 필

요하다. 또한 기술적 도구의 힘과 유용성을 활용하지만, VR기반 무용/동작치료 서비스는 휴먼서비스

이기에 심리치료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토대가 된 전문가에 의해서 실행이 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매체 사용자가 접근이 가장 용이한 대상을 선정하여 구

체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파일럿 테스터를 실행하여 기술적인 부분과 임상개입의 방법

을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추후 연구로 IT 기술에 친화적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발달심리학적 특성

을 고려하고, 현재 처한 가장 보편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주제별로 VR 기반 앱 개발 및 임상연구를 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사료된다. 또한 청소년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정적이고 지루한 내용이 아니라 역동적

인 형태로 청소년의 주의집중을 이끌 수 있게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VR을 활용

하여 신체적인 반응, 시각적 이미지, 언어적 안내와 결합하여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심층적 논의가 필

요할 것이다. 이론적 고찰이 현실에서의 실제 기여를 위한 임상연구로 이어지기 위해서 심리학, 게임콘

텐츠, 예술공학, 예술치료 분야 등의 전문 연구진들과의 협업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친화적인 음악, 심상, 동작, 시각적 이미지, 언어적 안내,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

공할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하여 그들이 가진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전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VR 무용

/동작치료 플랫폼이 개발되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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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ssential Elements of Dance/Movement Therapy 
in Virtual Reality for Adolescents’ Mental Health

Ko, Kyung Soon* · Lee, Woo Kyeong**
Assistant Professor, Jeonju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Seoul Cyber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Virtual Reality (VR) related literature in psychotherapy and 
expressive therapies to identify applicable essential elements of Dance/Movement Therapy (DMT) in 
virtual reality for adolescents’ mental health. None of VR based DMT studies were founded in review 
process. However, other related fields of studies indicated applicable result for VR based dance/ 
movement therapy. This study revealed five essential elements such as virtual body, virtual space, virtual 
environment, virtual images, and virtual drawing, which can be actively applied to VR based dance/ 
movement therapy. For further study, the researcher suggested developing actual VR based DMT 
programs and conducting experimental tests to provided clinical evidence of effectiveness, which would 
require collaborations with professionals from other fields such as art engineering, psychology, and game 
contents.

Keywords: Virtial Reality(가상현실), Dance/Movement Therapy(무용/동작치료), Adolescent (청소년), Mental 
Health(정신건강), Psychotherapy(심리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