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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visual 
search strategies based on the skill level in success and failure cases in badminton 
short serves. METHODS To this end, six badminton experts (experience: more than 10 
years) and six novices (less than 1 years) participated. The participants’ eye movement 
was recorded during each trial, and mean fixation duration, mean saccade amplitude, 
percentage of viewing time on each fixation location, final fixation duration, and 
gaze entropy were analyzed. RESULTS First, the mean fixation duration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but the mean saccade amplitude increased when expert players 
failed to perform the serve successfully. Second, the percentage of viewing time 
on each loc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overall viewing time was lower when the 
performance was unsuccessful,  and the expert players fixated longer time viewing the 
net and space when they made a successful serve. Third, expert players showed longer 
QE than novice players when they made a successful serve. Finally, the gaze entropy 
results showed that expert players showed greater gaze entropy during successful 
performance, indicating that the gaze pattern was randomly distributed across trials. 
CONCLUSIONS When learning a badminton serve, we should fully recognize and 
explore the receiver’s location and external environment, and subsequently, before 
initiating serve movement, focus on the net or space between the receiver’s racquet 
and shoulders to make a more successful performance. In addition, we should  make 
various patterns of the visual search strategy, rather than the fixed or consistent search 
strategy, to deceive receivers.

서론서론

인간은 행동 이전에 시각을 통해 목표를 선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 앞에 있는 컵을 잡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컵을 눈으로 먼저 응시하고 손을 뻗게 된다(Land, 2009). 이처럼 시
각정보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
요하다. 하지만 시각을 통한 정보처리는 외부환경으로부터 받아들
이는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선택적 주
의(selective attention)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게 된
다(Abernethy, 1993; Williams et al., 1999). 그렇기 때문에 상황

에 따라서 적절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시각정보를 효과적으로 처
리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며 효율적인 시각탐색은 필수적인 요소
이다(Land & Hayhoe, 2001).

운동 행동과 관련된 안구움직임을 분석한 시각탐색 연구를 살펴보
면 기술 숙련성에 따라 시각탐색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사격연구(Lee et al., 2008)에서 숙련자는 목표지점인 
과녁 중앙에 시선을 고정하는 반면, 초보자는 권총의 가늠쇠를 따라
다니며 시선을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숙련자는 
안구의 빠른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억제하
고 중요한 정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saccadic suppression’
현상을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보다 효과적인 시각탐색 전략
을 사용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Lee et al., 2008). 여기서 말하는 
‘saccadic suppression’은 안구가 빠른 속도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시각 정보의 처리가 일시적으로 억제 되는 것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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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주로 빠르고 갑작스러운 안구 움직임 동작으로 다른 시점 또는 관
심영역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된다(Martinez-Conde et al., 2004). 
인간은 눈 깜빡임이나 ‘saccadic suppression’ 현상이 나타날 경
우 시각이 억제되기 때문에 반응시간이 늦어 질수 있으며, 시각에 대
한 주의력이 집중될 때는 ‘saccadic suppression’, 증가될 수 있다
(Johns et al., 2009).

더 나아가, 관심영역에 대한 선택적 주의는 스포츠 종목 특성에 따
라 ‘목표제어전략’과 ‘구조제어전략‘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 ‘목표
제어전략’의 경우, 주어진 환경에서 특정한 목표물을 찾기 위해 한 가
지의 시각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농구 필드 슛
(Vickers et al., 2017), 골프 퍼팅(Carnegie et al., 2020), 다트 던
지기(Vickers et al., 2000) 등과 같은 운동 상황에서는 목표물을 향
해 한 가지 단서에 집중하여 수행하는 경우 ‘목표제어전략’을 사용하
는 경우가 많다. 반면 ‘구조제어전략’은 시각적인 목표시를 중심으로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주목할 만한 시각적인 단서를 찾아가는 방법
(Visual pivot)이다(Vaeyens et al., 2007). 특히 예측이 필요한 수비 
상황이나 시각단서가 많은 경우에 이러한 시각탐색 전략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축구 페널티 킥(Ryu et al., 2013), 유도 수비
(Piras et al., 2014), 농구 상황판단(Ryu et al., 2013) 등과 같은 운동 
상황에서  ‘구조제어전략’과 같은 시각탐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운동 수행을 할 때에는 시각탐색 전략뿐 아니라, 어떠한 시각단
서를 활용하는지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볼링연구
(Song & Han, 2018)에서 숙련자는 ‘에임 스폿’에 시선을 고정하여 
투구하지만 초보자는 ‘핀’에 시선을 고정하여 투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처럼 숙련자와 초보자는 수행을 할 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
는 정보가 다르고, 또한 시각탐색을 위한 전략 또한 다르기 때문에 
연구자는 언제 어디를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농구(Vickers, 1996), 다트(Vickers et al., 2000), 축구
(Wood & Wilson, 2011) 등 다양한 운동 종목에서 숙련성에 따른 
시각탐색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선행 연구에서는 기술숙련에 따
른 시각탐색의 차이를 입증하면서 숙련자는 초보자에 비해서 보다 
효율적인 시각탐색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Wilson et al., 2011).

한편 시각탐색 연구에서는 숙련성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스포
츠 수행에 있어서의 성공 유무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공 유무
에 따른 시각탐색의 차이 분석 또한 많이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Williams et al.(2002)의 당구과제에서는 성공유무에 따라서 마지
막 움직임 직전에 이루어지는 0.1초 이상의 시선고정시간인 Quiet 
Eye(이하 QE)를 분석 및 비교를 하였다. QE는 숙련자들의 시선 행동 
특성으로 숙련자는 초보자보다 긴 QE를 나타낸다(Vickers, 1996). 
이러한 QE를 성공유무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 숙련자는 성공한 수행
에서 보다 긴 QE를 나타낸 반면 실패 했을 때 짧은 QE가 나타났다. 
또한 Park(2006)의 골프연구에서는 숙련자와 초보자의 퍼팅 수행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QE를 분석한 결과 숙련자는 수행을 성공했을 때
가 실패했을 때 보다 긴 QE를 나타냈지만, 초보자의 경우에는 성공한 
수행과 실패한 수행에 대한 QE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과제[예: 사격(Janelle et al., 2000), 아이스하키
(Martell & Vickers, 2004)]에서 성공 유무에 따라서도 시각탐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을 통해 숙련성뿐
만 아니라 과제의 성공과 실패에 따른 시각탐색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시각탐색이 기술숙련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Vickers, 1992, 1996).
시각탐색에 있어 주목해야할 또 다른 중요한 변인은 시선고정위치

에 대한 시선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이러한 시선의 이동 패
턴이 숙련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Piras et al., 
2014). 일반적으로 학습기간의 후반부로 갈수록, 기본적인 움직임이 
자동화되기 때문에(Fitts & Posner, 1967) 시선이동이나 시각탐색
의 패턴 또한 보다 정형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Sharmin et al., 
2016).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연습 상황에서의 반복적 훈련 경험을 
쌓은 숙련자는 정형적인 시각패턴을 나타낼 수 있다(Song & Han, 
2021). Song & Han(2021)은 볼링과제에서 숙련성에 따라 각각의 
시선고정위치에 대한 시선 이동이 정형화된 형태로 나타나는지, 비정
형화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선 엔트로피를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 볼링 숙련자는 초보자보다 적은 시선 엔트로피 값이 
나타났으며 이는 시선패턴이 정형화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
다. 이처럼 시선엔트로피는 다른 시각탐색 변인들과 더불어 운동 과
제에서 구체적인 시선행동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
된다. 흥미롭게도 숙련자는 항상 정형적인 시각 패턴을 나타내는 것
은 아니며, 오히려 배드민턴 서브 연구(Ryu et al., 2018)에서는 숙련
자가 큰 시선 엔트로피 값을 보였는데, 이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시
각패턴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말해, 과제에 따라서 시
선 엔트로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와 같이 이러한 시각탐색 패턴이 성공과 실패 수행에 따라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배드민턴은 종목 특성상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미리 판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각탐색 연구에서 자주 활용이 되는 종
목이다. 예를 들어, Gu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상대 스트로크의 
타구 방향에 대한 예측을 위한 시각탐색의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보다 빠르고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상대 타구동작이나 자세에
서 특정 영역들(예: 상대 팔 혹은 라켓)에 더 오랫동안 시선고정이 이
루어졌으며, 그 결과, 타구 방향으로 더 빠르게 반응을 하여 성공적인 
수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선고정위치에 대한 분석결
과, 공격 구간에서 상대의 팔 영역에 시선고정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셔틀콕과 몸통을 향한 시선고정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기 중 이루어지는 배드민턴의 스트로크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주요과제인 배드민턴 서브 기술은 경기의 첫 시작이며 정확
성 정도에 따라 승패를 보다 빠른 시간 안에 결정지을 수 있는 장점
이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
히, 서브기술은 단순히 셔틀콕을 네트위로 넘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
라, 셔틀콕이 너무 높게 떠서 상대로 하여금 쉽게 공격 점수를 내 줄 
수 있고, 반대로 좋은 서브를 통해 상대팀이 리시브를 어렵게 하여 
보다 쉽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Indarto et al., 2023). 그렇기 때
문에 배드민턴 서브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수들의 경기전략
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배드민턴 서
브 기술은 배드민턴 스트로크(Gu et al., 2009; Kim et al., 2007)
에 비해 다소 미흡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예: Alder et al., 2014; 
Hussain et al., 2011; Seth, 2016). 

이에, Ryu et al.(2018)은 배드민턴 서브 기술에 있어서 숙련성
에 따라 어떠한 시각탐색 전략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
의 결과를 살펴보면 숙련자와 초보자는 다른 시각탐색의 특성을 보
였는데 숙련자는 숏 서브를 할 때는 네트의 흰선에 시선고정을 하고, 
롱 서브를 할 때는 윗 공간에 시선고정 하면서 서브하는 특성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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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배드민턴 서브에서도 숙련자-초보자 패러다
임에 기초한 숙련성에 따른 시각탐색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로써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수행의 성공 유
무에 따른 시각탐색의 차이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Park, 2006; 
Williams et al., 2002).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폐쇄운동 과제에 
해당되는 배드민턴 서브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관계
로, Ryu et al.(2018)의 선행 연구를 확장하여 배드민턴 서브의 성공 
유무에 따라서 어떠한 시각탐색이 일어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배드민턴 서브수행에서 숙련성과 성공유무에 
따른 시각탐색 차이를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서브를 위한 시각탐색의 특성을 규명하고, 실제로 성공과 
실패 수행에 따라서 시각탐색 전략에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는 배드
민턴 학습 현장에서 시선처리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고, 초보자의 운동기술 학습뿐만 아니라, 숙련 선수들의 기술력 향상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방법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배드민턴 숙련성에 따라서 숙련자 6명(연령: 27.7±7.4, 
경력: 15.5±5.1)과 초보자 6명(연령: 21.7±0.7, 경력: 0.7±.0.1)으
로 집단을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실험 전, 연구대상자의 최소한의 개
인정보 수집과 신경학적 유무를 파악하고 실험 참여 동의서를 받았
다. 그 다음 전반적인 실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수집된 
자료의 개인정보는 연구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숙지시켰다. 또
한 실험 진행 중, 피로나 신체적 이상으로 참여가 어려울 시에는 즉
각 실험 중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시켰다.

실험도구

연구대상자의 안구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서 Dikablis Professional 
Eye Tracking system(Ergoneers, Germany)(이하 Eye tracker)
을 사용하였다. 이 장치는 고글 형태로 착용하여 해상도 1920×
1080(Full HD)로 촬영을 할 수 있으며, 40°-90°의 시각 범위까지 촬
영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양쪽 안구를 측정하였으
며, 샘플링 주파수는 60Hz로 1° 이내의 십자선(2.5pixel)으로 안구 
움직임을 기록하였다. 또한 본 안구움직임 시스템으로 촬영된 영상은 
노트북과 연결이 되어 실시간으로 영상자료가 전송되기 때문에 실험
이 진행되는 동안 실험자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며 측정하였다. 측

Fig. 1.   Illustration of the experiment

► Selection of research participant
► Assessment of participants' serve task level

∇

► Implementation of calibration process in eye tracking system
∇

► Experimental task
   -  Participants conduct short serve task in diagonal direction, 

aiming for maximum accuracy and low height, with the 
receiver positioned at the serve location.

   -  The receiver remains in a fixed position and performs the 
task of returning th serve with the same motion each time.

   -  Participants repeat the task until there are 5 success and  
5 failures.

∇

► Data analysis
► Result interpretation

Fig. 2.   Experimental procedure

Visual Search Strategies in Badminton Serve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023, 34(2), 259-269

http://kjss.sports.re.kr


262

정한 영상 자료는 D-Lab Eye Tracking Head Mounted Essential 
Program(Ergoneers, Germany)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외 본 연구를 위해 배드민턴 라켓(주봉 T-JeIBEE 1900), 셔틀콕
(Yonex AS-10), 네트(Star DN210H)를 사용하였다.

실험 과제 및 절차

우선 연구대상자를 선정 후, 초보자의 경우에는 먼저 서브에 대한 기
본 방법이나 요령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초보자의 경우는 
서브에 대한 수행방법을 알고 있어야 본 실험과제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연구대상자(배드민턴 경력이 있는 
경험자)를 본 실험에 참여시켰다. 그리고 모든 연구대상자에게 Eye 
tracker의 보정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안경은 착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하였다(렌즈착용가능).1)

모든 연구대상자에 대한 실험은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며, 
연구대상자는 1명씩 실험에 참가하여 진행하였다. 본 실험 전, 연구
대상자에게 Eye tracker를 착용 하여 보정작업을 실시하였다. 보정
작업은 우선 Eye tracker를 연구대상자의 머리에 착용 시킨 후, 연
구대상자에게 여러 지점에 미리 부착해 놓은 보정용 스티커를 차례
대로 응시하게 하였다. 좌상, 우상, 우하, 좌하의 4가지 위치를 순서
대로 바라보게 하였으며. 그 지시에 따라 노트북에 기록되는 십자선
과 연구대상자가 바라보는 목표점이 일치하게 보정하였다. 기본적
인 보정이 완료되면, 연구대상자에게 서브 위치에 가서 서브 자세를 
준비하게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 위치
(예: 준비된 마커)를 바라보게 하여,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노트북의 
화면에서의 십자선과 일치하도록 추가 보정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런 다음, 연구대상자의 서브 수행은 실제 경기와 같이 수행하게 하
였다. 그리고 반대쪽 코트에는 실제 리시버가 서 있었으며, 리시버는 
반대쪽 서브 라인에서 리시브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실험 과제는 실제 경기상황과 동일하게 서브 위치에서 리시버가 
서있는 대각선 방향으로 최대한 낮고 숏 서비스 라인에 가깝게 숏 서
브를 넣는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시선이 정확하게 보정되었는
지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서, 매 수행 전에는 마커를 표시해두어 연구
대상자에게 마커에 시선고정을 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는 시선고
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시작’이라고 말
하면 실제 서브를 하도록 하였다.

배드민턴 지도경력 20년 이상의 전문가 3인과 상의하여 서브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는데, 성공 기준은 타구한 셔틀콕
이 네트의 흰선 위로 10cm이상 뜨지 않으면서, 서브라인 이내(배드
민턴 경기 규정에 따른 서브라인)로 들어가게 시행한 것을 성공시행
으로 간주하였다.2) 그리고 셔틀콕이 네트에 걸린 경우, 네트의 흰선 
보다 10cm 이상 셔틀콕이 떠서 들어간 경우, 착지된 셔틀콕이 서브
라인에 벗어난 경우를 실패로 간주하였다. 

안구움직임은 연구대상자의 시선이 마커로부터  이동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녹화를 시작하였다. 모든 연구대상자는 성공 횟수 5회 실패
횟수 5회가 나올 때 까지 진행하였다. 수행 종료에 대한 조건은 연구
대상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매 시행마다 Eye tracker의 보정작업을 
확인하였으며, 초점이 맞지 않았을 경우, 다시 보정작업을 실시하였

다. 연구대상자가 휴식을 원할 경우,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숙련자와 초보자의 서브 중 성공과 실패 수행에 대한 
각 5시행을 선택하여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분석 산출하였다. 배드
민턴 서브에서의 시각탐색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변인
으로 나누어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시각탐색 변인으로 시선고정
시간의 평균값인 평균시선고정시간과 안구의 순간적 움직임을 나타
내는 평균 saccade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평균시선고정시간은 한번 
수행을 할 때 나타난 시선고정시간들을 합하여 나눈 평균값(초)으로 
산출하였으며, 평균 saccade 크기는 한번 수행을 할 때 나타나는 모
든 saccade의 값들을 합하여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시선고정위치는 공간, 네트, 신체, 셔틀콕, 윗 공간으로 분류하였
으며(Ryu et al., 2018) 전체 시선고정위치에 대한 시선고정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시선고정위치에 대한 시선고정시간의 값(%)의 
평균(평균 시각탐색률)을 구하여 산출하였다.  

다음은 수행직전 마지막 시선고정시간을 분석하였다. 이는 앞서 
말한 QE와 관련된 변인으로 중요 움직임 직전 0.1초 3°이내의 시야
각을 정의한 변인(Vickers, 1996)으로 농구(Vickers, 1996)에서는 
골대 림, 골프(Vickers, 1992)에서는 골프공, 양궁(Gonzalez et al., 
2017)에서는 과녁, 등 종목마다의 주요 목표가 되는 지점을 시선고
정위치로 정의하지만, 배드민턴 서브과제의 경우는 다른 과제와는 
다르게 수행자가 다양한 시선고정위치(예: 네트, 윗 공간, 상대 라켓 
등)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QE의 목표 지점이 한 곳에만 정해져 
있지 않고, 각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서브 
움직임 직전에 이러한 다양한 위치에 따른 시선고정시간을 분석하여 
QE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수행직전은 연구
대상자가 라켓으로 셔틀콕을 치기 위해 백스윙을 시작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그 시점으로부터 해당 시선고정이 끝날 때 까지
를 수행직전 마지막 시선고정시간으로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시선고정위치에 대한 분석 자료를 토대
로 숙련자와 초보자간의 시선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하
기 위해 시선 엔트로피(gaze entropy) 값을 산출하여 시선이 얼마
나 정형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비교분석
하였다. 시선 엔트로피 분석은 시선고정위치에 대한 결과 값으로 한 
시선고정위치에서 다른 시선고정위치로 이동한(예: 셔틀콕-상대 신
체) 횟수를 산출하여 첫 번째 이동빈도 행렬(first-order transition 
frequency matrix)인 p(i to j)를 산출 하였다.  여기서 i는 시선이동
을 하기 전(예: 셔틀콕)의 시선고정위치를 말하며 j는 시선 이동 후의 
시선고정위치(예: 상대 신체)를 말한다. 이렇게 첫 이동빈도 행렬을 
산출한 후 다시 상황에 따른 이동 확률 행렬(conditional transition 
probability matrices)인 p(i|j), 첫 번째 순서 Markov(first order 
Markov)로 변환하였다. 이는 시선 이동 전 시선고정위치가 i라고 가
정을 했을 때, j 시선고정위치에 실제 시선고정이 일어날 확률을 산
출하게 된다(Allsop & Gray, 2014; Ellis & Stark, 1986). 이를 위
해, Ellis & Stark(1986)의 계산식을 사용하였으며, 아래의 공식과 
같다(Formula 1).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Dikablis Professional Eye Tracking system은 피험자의 렌즈 착용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작되어, 렌즈의 착용이 보정과정 및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에
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2) 10cm이상의 기준은 서브 네트위에 얇은 막대기로 셔틀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게 표시를 해서 그 이상으로 셔틀이 올라간 경우 실패 시행으로 판단하였다.

S. Song, D. Ryu and D.-W.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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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배드민턴 서브에서 숙련성과 성공유무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균 시선고정시간, 평균 saccade 크기, 수행
직전 마지막 시선고정시간, 시선 엔트로피를 종속변인으로 하였고, 
숙련성과 서브의 성공 유무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이원 반복측정 분산 
분석(Two- Way repeated measure ANOVAS)을 실시하였다. 구형
성 가정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Greenhouse-Geisser 수정을 적
용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에는 대응 표본 혹
은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시선고정위치에 대한 평
균 시각탐색률의 경우에는 숙련성, 성공유무 그리고 시선고정위치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삼원 반복측정 분산 분석(Three-way repeated 
measure ANOVAS)을 실시하였다. 사후 분석으로는 Bonferroni에 
의한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5 미만이다.

연구결과연구결과

평균 시선고정시간

숙련성과 서브의 성공유무에 따라 평균 시선고정시간을 분석한 결
과(Figure 3), 숙련성[F(1, 10)= 0.02, p>.05, n2

p<.01], 성공유무
[F(1, 10)= 1.21, p>.05, n2p=.11], 숙련성×성공 유무[F(1, 10)=.005, 
p>.05, n2p<0.01]간에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평균 saccade 크기

평균 saccade 크기를 분석한 결과(Figure 4), 숙련성[F(1, 10)= 
0.41, p>.05, n2p=.04], 성공유무[F(1, 10)=4.89, p>.05, n2p=.33]에 
대하여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 결과 숙련성×성공유무[F(1, 10)=9.37, p<.05, n2p=.48]에 
따라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후 검증 결과, 숙
련자는 실패 수행에서 평균 saccade 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t(5)=-2.72, p<.05], 초보자의 경우 성공과 실패 수행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5)=1.73, p>.05].

시선고정위치에 따른 시각탐색률

숙련성, 성공유무 그리고 시선고정위치에 따른 시각탐색률을 분석
한 결과(Figure 5), 숙련성[F(1, 10)=4.12, p>.05, n2p=.29]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성공유무[F(1, 10)=31.49, p<.01, 
n2p=.76]와 시선고정위치[F(2.23, 22.33)=43.52 p<.001, n2p=.81]
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분석 결
과 숙련성×성공유무[F(1, 10)= 0.27, p>.05, n2p=.03]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숙련성×시선고정위치[F(2.23, 22.33)=17.20, 
p<.0010, n2p=.63], 성공유무×시선고정위치[F(1.86, 18.61)=3.91, 

p<.05, n2p=.28] 그리고 숙련성×성공유무×시선고정위치[F(1.86, 
18.61)=210.10, p<.05, n2p=.27]에 대해서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성공한 수행에서 실패한 수행보다 시선고
정 위치에 대한 시각탐색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상
호작용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성공한 수행에서 네트
[t(11)=3.53, p<.01], 공간[t(11)=3.11, p<.01]에서  실패한 수행보다 
높은 시각탐색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숙련자의 경우
는 성공한 수행에서 네트[t(5)=3.55, p<.05], 공간[t(5)=3.21, p<.05]
에 실패한 수행보다 높은 시각탐색률을 보였으며 초보자의 경우는 
성공한 수행에서 셔틀[t(5)=4.60, p<.01]에 실패한 수행보다 더 높은 
시각탐색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직전 마지막 시선고정시간

숙련성과 성공유무에 따라 수행직전 마지막 시선고정시간을 분석한 
결과(Figure 6) 독립변인 간 주 효과에 대해서는 숙련성[F(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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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ula 1. Formula 1.   시선 엔트로피

Fig. 3.   Mean fixation duration (M±SE)

Fig. 4.   Mean saccade (M±SE)

Visual Search Strategies in Badminton Serve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023, 34(2), 259-269

http://kjss.sports.re.kr


264

4.99, p<.05, n2p=.33], 성공유무[F(1.10)=33.45, p<.01, n2p=.77]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숙련성과 성공유무에 대한 상호작용[F(1, 10)=15.29, p<.05, 
n2p=.61]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후 검
증 결과, 숙련자의 경우는 성공 수행에서의 마지막 시선고정시간이 
실패한 수행에서의 마지막 시선고정시간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t(5)=4.98, p<.01], 초보자의 경우 성공과 실패 수행 간에 마지막 시
선고정시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5)=1.02, p>.05].

시선 엔트로피

시선 엔트로피 분석을 통해서는 시선패턴이 얼마나 정형화 되어있
는지 아니면 무작위로 시선패턴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 시선 엔트
로피에 대한 분석결과(Figure 7) 숙련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 10)=1.54, p>.05, n2p=.13]. 그러나 성공유무
에 따라 성공시행에서 실패 시행시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F(1, 10)=39.63, p<.001, n2p=.80],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결과(숙
련성×성공유무)도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 10)=0.19, 
p<.05, n2p=.35]. 이에 대한 사후 검증 결과 시선엔트로피의 감소폭이 
초보자보다 숙련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t(10)=-3.00, p<.05].

논의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배드민턴 서브에서 숙련성과 서브의 성공유무에 
따른 시각탐색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안구의 
기본 움직임으로 평균시선고정시간과 평균 saccade 크기를 분석하
였다. 그 결과 평균 saccade 크기는 숙련성과 성공유무에 대한 상호

Fig. 5.   Percentage of Viewing Time on each Location (M±SE)

Fig. 6.   Final fixation duration (M±SE) Fig. 7.   Gaze entropy (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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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
면 숙련자는 서브를 넣을 때 실패 한 수행에서 평균 saccade 크기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2008)의 사격 연구에서는 숙련자
는 조준선 정열 구간에서 작은 saccade를 나타내며 과녁의 중앙에 
집중을 한 반면 초보자의 경우는 수행 시에 목표물과 수행동작에 대
한 시선고정, 추적 움직임, 그리고 saccade가 동시적으로 일어났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도 숙련자는 성공 시행에서는 목표점에 최대한 
집중을 위해서 보다 작은 크기의 saccade를 보였지만, 실패 시행 시
에는 saccade의 크기가 보다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해당 수행에 덜 
집중한 결과 일 것으로 사료된다.

배드민턴 서브를 할 때 어디에 시선을 고정시켜 필요한 정보를 얻
고, 또한 이러한 시선고정이 실제 수행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
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운동 수행에서 숙련자들은 자신에게 가
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수행 중 정보처리의 속도
와 정확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곳에 집중하여 수행 할 수 있다
(Walters-Symons et al., 2018).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수행자가 서
브 수행 시 어느 단서에 집중을 하고, 이러한 시선고정이 서브의 성
공유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시선고
정위치에 대해(공간, 네트, 신체, 셔틀콕, 윗 공간) 숙련성, 성공유무
에 따른 시각탐색률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숙련성에 따른 시각탐
색률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선고정위치와 성공유무에 따라 
시각탐색률의 차이가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각 시선고정위치는 숙
련성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서브의 성공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
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공 수행 시 실패한 수행보다 앞서 
언급한 시선고정위치에 더 높은 시각탐색률을 나타냈다. 특히, 숙련
자는 네트와 공간의 시선고정위치에 높은 시각탐색률을 나타냈고, 
반면 초보자는 네트와 상대 신체에 높은 시각탐색률을 나타냈다. 이
는 앞서 말한 평균 saccade 크기와 달리 눈의 빠른 움직임 보다는 
네트와 공간을 주요 시선고정위치로 시선고정을 하고 수행하는 것
이 수행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당구과제(Williams et al., 2002)에서도 숙련자는 성공한 수행과 
실패한 수행을 비교하였을 때 성공한 수행에서 보다 긴 시선고정시
간을 보였으며, 골프과제(Wilson & Pearcy, 2009)에서도 성공한 
수행에서 긴 시선고정시간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과제를 
수행 하는데 있어 필요하지 않은 방해요인으로부터 주의를 뺏기지 
않고 성공적인 수행에 필요한 시각단서에 집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Klostermann, 2020). 시선고정위치에 대한 시각탐색률 차이를 
살펴보면, 네트, 공간, 신체, 셔틀 순으로 시각탐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에 시선고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선행 연구에서와 같
이 숏 서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각탐색 결과이다(Ryu 
et al., 2018). 

숏 서브는 복식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로 간주되며, 그 결과는 단식 
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Zhang et al., 2013). 
뿐만 아니라, 단식 종목 선수들도 공격적인 전략을 위해서 숏 서브를 
사용하는데(Bottoms et al., 2012)  배드민턴 서브는 매 경기에서 
전략의 시작이 될 수 있다(Phomsoupha & Laffaye, 2015). 실제
로,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남자 단식 배드민턴 선수들의 전략을 
분석한 결과, 선수들은 네트 근처에서의 플레이(푸쉬, 헤어핀 등)로 
점수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Chiminazzo et al., 2018). 
뿐만 아니라, 우수한 배드민턴 선수들은 네트 근처에서의 플레이를 
선호하고 짧고 효과적인 샷을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Tong & 

Hong, 2000).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숏 서브를 할 때는 셔
틀콕이 네트 위를 낮고 짧게 가고 네트의 흰 선에 최대한 가깝게 붙
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자들 모두 네트에 
시선고정을 하여 수행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보다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숙련자와 초보자 모두 네트를 
중요 시각단서로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에서 더 의미를 둘 수 있는 점은 숙련자가 초보자보다 네트에 더 많은 
시선고정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네트에 대한 적절한 시
선고정이 배드민턴 서브의 성공과 실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폐쇄 운동 기술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특정 타깃
(target)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예를 들면 볼링(Song & Han, 2018), 
골프(Vickers, 1992), 농구 자유투(Vickers, 1996), 양궁(Gonzalez 
et al., 2017) 등과는 달리 특정 타깃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에는 과제의 특징에 따라 시각탐색의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Bard & Fleury, 1976; Vaeyens et al., 2007).

자기 조절과제에서 그 시각단서에 얼마나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하
고 수행하는지는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움직임 직
전의 주요단서에 시선고정 하는 것을 QE라고 하는데 숙련성의 특성
을 나타내는 주요 변인으로 간주한다(Vickers, 1996). 숙련자는 초
보자보다 주요단서에 시선고정을 더 길게 하며, 이는 많은 사전연구
를 통해 수행의 성공유무와 관련하여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Walters-Symons et al., 2017). 본 연구에서 배드민턴 서브과제
에서도 숙련성과 성공 유무에 따른 QE 특성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움직임 직전의 마지막 시선고정시간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숙련성과 성공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으며 성공유무와 시선고정위치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숙련자는 초보자보다 수행직
전 마지막 시선고정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으며 또한 숙련자의 경우
에는 성공한 수행에서 실패한 수행보다 마지막 시선고정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운동 제어 모델
에 따라 움직임 직전의 시선고정의 증가는 효율적인 동작 제어에 효
과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Vine et al., 2017). 이러한 결과는 
골프(Park, 2006)와 당구(Williams et al., 2002)과제와 같이 숙련
자는 실패한 수행에서 QE가 줄어들지만 초보자는 지속시간의 차이
가 성공한 수행과 실패한 수행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와 비슷한 맥
락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행자의 시선패턴이 정형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특정
한 패턴이 없이 무작위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선 엔트
로피를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인 볼링연구(Song & Han, 2021)에서
는 숙련자는 초보자보다 적은 시선엔트로피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냈다. 이는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
처리 과정 중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여 목표자극을 정확히 
탐지해야 하지만(Pashler et al., 2001) 초보자의 경우에는 시선 주
의는 외부의 방해 자극이나 산만함에 따라 쉽게 옮겨질 수 있기 때문
에(Yantis, 2000) 엔트로피는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링연구에서 숙련자의 경우는 특정화된 패턴을 
가지고 시선을 이동하는 시각탐색 전략을 보이며, 이를 통해 자기가 
필요로 하는 단서만을 탐색하고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무시할 수 있
어 적은 시선 엔트로피 값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Song & Han, 
2021). 그러나 Ryu et al.(2016)은 농구연구과제에서 초보자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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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집단마다 서로 다른 형태
의 영상을 보고 훈련을 진행하였는데, 그에 따라 시선 엔트로피의 값
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과제  및 상황에 따라서 수행자의 엔트로
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배드민턴 서브 과제에서는 숙련성과 성공유무에 따른 시선 엔
트로피에 대한 분석 결과, 숙련자와 초보자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그러나 성공유무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숙련성과 성
공유무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숙
련자의 시선엔트로피는 성공 유무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공 수행 시에는 리시버의 상황에 따라서 더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시선 이동이 이루어진 반면에, 실패 수행에서
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시선 움직임의 패턴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배드민턴 서브에서 숙련자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
이고 많은 시선 움직임 패턴을 보인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Ryu et al., 2018). 그렇기 때문에 본 실험 결과, 배드민턴 서브 수
행 시에는 다양한 시선고정위치를 활용하고 리시버를 속이거나 리
시버가 예측할 수 있는 시각 정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Mack, 2016).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수행자는 성공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환경으로부터 주의를 뺏기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시선제어가 
중요하다(Vine et al., 2013). 특히 정확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서는 적절한 시각 단서에 시선을 고정하고, 또한 수행직전의 마지막 
시선고정시간 또한 길게 하며, 이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유동적
으로 변화를 시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서브 수행과 동시에 상대 리
시버에게 시선 정보를 통한 예측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성공적
인 수행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Causer et al., 2017). 
물론,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시각탐색전략 뿐만 아니라, 다른 요
인들, 특히 기술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서브
를 할 때에는 셔틀콕을 낮게 날리기 위해서는 낮은 손목각도에 신경
을 쓰고 라켓의 속도와 신체중심 또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
에 이 부분 또한 같이 고려를 해야 한다(Irawan et al., 2022).

반면 초보자의 경우 네트, 공간 영역뿐만 아니라 리시버의 신체나 
셔틀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선고정을 보이며, 이러한 시각탐색 
전략이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 패턴을 보였다기보다는 라켓에 셔틀
콕을 정확히 맞추는데 더 주의를 두고 그 감각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Wolpert et al., 1998).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숙
련자의 경우는 실패 수행 시에 평균 saccade 크기의 증가, 수행직전 
마지막 시선고정시간의 감소, 엔트로피 값의 감소로 나타났으며, 초
보자의 경우는 성공 시행이나 실패 시행에 따른 시각탐색 패턴의 차
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배드민턴 숙련성과 성공유무에 따라서 서브 수행에서의 
시각탐색의 차이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 결과 첫째, 실패 
수행에서 평균 saccade 크기가 증가하였으며, 숙련자가 더 큰 변화
를 나타냈다. 둘째, 특정 시선고정위치에 대한 시각탐색률은 실패 수
행시에서 전체적인 시각탐색률이 줄어들었으며, 숙련자는 성공수행 
시에 네트와 공간의 시각탐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숙련
자는 움직임 직전 마지막 시선고정시간에서 실패 수행에 비해서 성

공 수행의 경우에 이 시선고정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고 초보자는 그 
차이가 미비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선엔트로피는 성공한 수행에서 
보다 큰 시선 엔트로피를 나타내며 다양한 시각정보를 받아들이며 
수행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배드민턴 
지도자는 서브를 지도 할 때, 성공적인 서브를 넣기 위해서는 상대의 
위치나 외부 환경에 시선고정을 통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탐색한 후, 
서브를 넣기 직전에는 네트의 흰선 혹은 상대 라켓과 어깨사이에 집
중을 하여 성공적인 수행을 할 수 있게 지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
요한 것은 이러한 시선고정을 매번 일관되게 지속하는 것보다 상황
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제언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간단히 언급하였듯이, 시각탐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였고, 다른 요인, 특히 기술적인 측면은 
다루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배드민턴 타구의 정확성과 기술동
작을 함께 분석하여 시각탐색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연구할 필요
가 있다. 더 나아가, 목표제어전략에서 사용되는 안정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각변인(예: QE-pre, QE-dwell)에 대해 분석
하여 배드민턴 기술 동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연
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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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서브 수행 시 숙련성과 성공유무에 따른 시각 탐색전략 

주요어 
배드민턴, 시각탐색, 시선 엔트로피, 숙련성

송석현1, 한동욱2, 류동현3

1전북대학교, 초빙교수
2전북대학교, 교수
3러프버러대학교, 교수

[목적] 본 연구는 배드민턴 서브수행에서 숙련성과 성공유무에 따른 시각탐색 차이를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이를 위하여 배드민턴 숙련자 6명(경력:10년 이상)과 초보자 6명(1년 미만)이 서브과제에 참여하였으며, 모든 
연구대상자는 숏 서브 과제를 수행하였다. 서브 과제를 하는 동안 안구움직임 추적 시스템을 착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안구 움직임을 기록 측정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시선고정시간, 평균 saccade 크기, 시선고정위치에 대한 시각탐색
률, 수행직전 마지막 시선고정시간, 시선 엔트로피를 분석하여 배드민턴 숙련성과 서브 성공 유무에 따른 시각탐색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결과] 첫째, 평균시선고정시간의 경우 숙련성, 성공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평균 saccade 
크기는 실패 수행에서 saccade 크기가 증가하였으며, 숙련자가 실패 수행 시 더 큰 변화를 나타냈다. 셋째, 시선고정위
치에 대한 시각탐색률은 실패 시 전체적인 시각탐색률이 낮아졌으며, 숙련자는 성공 수행 시에 네트와 공간에 대한 시각
탐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움직임 직전 마지막 시선고정시간은 숙련자는 초보자보다 성공 수행에서 긴 시선
고정시간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시선 엔트로피는 성공한 수행 시 보다 큰 시선 엔트로피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다양한 
시각정보를 받아들여 수행했을 때 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냈음을 의미한다.
[결론] 배드민턴 지도자는 서브를 지도 할 때, 성공적인 서브를 넣기 위해서는 상대의 위치나 외부 환경을 시선고정을 
통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탐색한 후, 서브를 넣기 직전에는 네트의 흰선 혹은 상대 라켓과 어깨사이에 집중을 하여 성공
적인 수행을 할 수 있게 지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시선고정을 매번 일관되게 지속하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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