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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청년기 남성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는 군복무

이며, 군복무중인 청년들은 대개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기 초

기에 걸쳐있는데 이 시기의 청년들은 신체적인 성숙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인 면에서는 미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인 군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전ㆍ의경들은 군 복

무를 하는 일반 정규군과는 다른 상황에서 근무하는 준군사

조직의 일원으로(Kim, 1999) 현역군인과 비교하여 기본적인 

의식주나 복지수준은 매우 열악하고, 각종 시위 진압작전에 

투입됨으로 인해 시민과의 대치 상황에서의 정서적 갈등이나 

부상의 위험성이 존재하며,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데

서 오는 과중한 부담 등이 스트레스와 우울로 나타나며, 신체

적 질병뿐 아니라 심리적 부적응도 나타나고 복무이탈과 자

살사고의 위험이 높은 군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Kim, 1999; 

You, 2005; Kim, Han, Yoon, & Lee, 2008; Hyun & Lee, 

2008).

전ㆍ의경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사회, 심리적인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주기위한 관심은 주로 사회복지학의 측면에

서 접근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관계(Kim, 1999), 인권(You, 

2005), 사기(Shin, 2004)에 관한 연구가 있고, 전ㆍ의경이 아닌 

현역군인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연구도 있었다(Seo, 2006; Seo, 2008). 

최근 전ㆍ의경의 건강에 관한 간호학적 관심은 2편의 연구

에서 볼 수 있었다. 즉 특수한 환경에서 명령에 절대 복종해

야하는 통제된 생활과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신체적인 건강

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전

ㆍ의경들의 스트레스는 평점 5점 중 2.53점으로 중간정도이나 

스트레스 반응은 하위척도 10개중 말초혈관 증상군 및 심폐 

증상군 등을 포함한 9개가 모두 높아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다는 연구(Hyun & Lee, 2008), 자아존중감

이 높을수록 자살생각과 우울은 낮아지므로 자아존중감을 높

이는 간호전략이 필요하다는 연구(Kim et al., 2008)가 있을 

뿐 실제적으로 전ㆍ의경들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심리ㆍ정

서적 건강에 관한 구체적인 간호의 관심은 많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이란 개념은 청년기인 대학생과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또한 이 시기의 성장 발달과

업은 자아개념을 확립하는 것으로(Erickson, 1968) 자아개념의 

한 부분인 자아존중감은 심리적인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자신을 가치롭게 평가하며 개인의 행동과 적응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행복감과 심리적인 충격에 대한 회복 및 생산적이

고 건강한 삶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Han & 

Kim, 2006).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환경요인과 복합적으로 상

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우울과 스트레스, 자살생각, 적응들과

도 연관이 있으나(Sung, 2008; Han & Kim, 2006; Choi & 

Lee, 2003; Hong, 2004)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전ㆍ의경들이 머물고 있는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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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적응력을 높이는 간호학적 접근이나 간호중재의 개발 및 

효과를 규명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4-5년 전부터 서울지방 경찰청 산하의 전ㆍ의경들을 대상으

로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

속되어 왔다. 군생활 적응 향상 프로그램은 전ㆍ의경들의 심

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자살사고 예방과 군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고자 다솜여성가족문화예술협회에서 개발하고 지속적

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자들은 각각의 

전공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발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 등 다양한 예술 매체를 치유적

인 도구로 사용하여, 집단상담의 형식을 가지고 개개인의 고

유한 예술적 창의성과 잠재력을 일깨워 전인적인 성장을 돕

고, 삶의 만족을 돕는 단계적 인간관계 향상을 위한 통합 프

로그램이다(Kang, 2007).

우울, 스트레스, 자살생각 및 군생활 적응에 접한 관련이 

있는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심리적 영역의 중재변인이고, 시간 

및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 특성이 있다(Choi & Lee, 

2003).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자아존중감

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의 장점을 표현하고 자신에 대

한 긍정적인 표현(McKay & Fanning, 2000)과 다양한 매체와 

동작기법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고(Sin, 2007) 동료들의 

사회적 지지를 격려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주로 자아존중감의 

중심인 핵심믿음(core beliefs)을 강화하는 것으로 핵심믿음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가치롭고 안전하며 능력있고 힘이 있

으며 자율적이고 사랑받고 있다는 정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

이 된다(McKay & Fanning, 2000). 특히 이 통합 프로그램의 

집단상담 형식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방법은 현재 개발 중

인 골관절염 환자의 운동 간호중재인 베하스(BeHaS) 운동프

로그램의 내용과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 극복 베하

스(BeHaS) 운동프로그램의 기초적인 틀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제까지 군생활 적응 향상 프로그램을 경험한 일부 전ㆍ
의경들이 심리, 정서적 측면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고 개별

적인 보고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효과에 관한 객관적

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전ㆍ의경을 대상으로 8주간의 군생활 적응 향상 프로그

램를 시행한 후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자아존중감 및 군

생활 적응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여 전ㆍ의경들의 심리, 사회

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간호학적 접근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8주간의 군생활 적응 향상 프로그램이 전ㆍ의경

의 심리 정서적 건강과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함이다.

용어의 정의

군생활 적응 향상 프로그램은 다솜 여성가족문화예술협회에

서 심리, 정서적 건강을 높이고 군생활 적응을 증진시키고자 

개발된 주 1회 8주간, 회당 60분 수행되는 행복예술 테라피

(Happy Art Therapy 이하 H.A.T) 프로그램이다(Kang, 2007).

연구가설

• 군생활 적응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

은 대조군에 비해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이 낮을 것이다.

• 군생활 적응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

은 대조군에 비해 자아존중감, 군생활적응이 높을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ㆍ의경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건강을 높이고 

군생활 적응을 증진시키고자 개발된 군생활 적응 향상 프로

그램을 적용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선행연구에서 Seo 

(2006)와 Kim (2007)가 병사를 대상으로 8주간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향상, 군생활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효과

가 있음을 참고로 하여 처치기간을 8주로 정하였다.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S 지방 경찰청의 연구 수행 허락을 받

은 후 2007년 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S 지방 경찰청에 등록

되어있는 전ㆍ의경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진행절차를 설

명하여 연구참석에 관한 동의를 한 분대원 120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이중 연구처치인 군생활 적응향상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한 분대원 20명씩 3팀을 실험군으로 임의 할당하였다. 연

구 참여는 동의하였으나 근무일정 때문에 군생활 적응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분대원 60명을 대조군으로 하여 

총 120명의 자료를 얻은 후 설문지의 누락이 있는 16명을 제

외한 104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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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실험처치인 군생활 적응 향상 프로그램은 8주간 

주 1회 60분간 군생활 적응 향상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는 

연구보조자가 실시하였고 연구자들은 실험처치에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연구보조자와 실험처치에 관한 회의를 통해 실험

처치를 하는 동안 일정한 처치가 되도록 관리하였다. 연구보

조자들은 다솜여성가족문화예술협회의 다솜예술치유연구소의 

표현예술심리상담사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며 이 과정은 누구

나 이수가 가능하며 소정의 교육시간을 참석하면 자격을 취

득할 수 있다.

실험처치의 각 주별 목적과 주제 및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생활 적응력 향상프로그램은 매 회마다 3단계의 구조

(워밍업-깨어나기단계, 주제-기쁨단계, 마무리-평화단계)로 이

루어지며 진다. 워밍업은 주로 파트너와 함께하는 스트레칭, 

등과 어깨의 치료적 접촉이 포함되고, 주제는 “만나서 반갑다. 

친구야, 치료적 접촉, 리듬으로 함께하는 우리, 자유로운 나를 

찾아서, 미로찾기, 믿음과 신뢰 움직임, 나의 위치 알아보기, 

우리들의 행복한 군생활 만들기, 소중한 나와 우리”로 구성되

어있다. 기쁨단계는 주제를 표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

다. 즉 매주 주제에 따라 전ㆍ의경들이 잘 모르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감정의 표출하고 수용하는 방법을 통해 서로를 인정

하고 지지하는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모색함으로서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McKay

와 Fanning (2000)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기법과 유사하다. 

군생활 적응 향상프로그램에서는 음악과 다양한 소도구(찰흙, 

종이, 우드락, 크레파스, 파스텔, 가위, 고무줄, 싸인펜 등)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예술적인 활동들을 주된 기법으로 활용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신체적 활동과 동작기법을 주

로 사용하고 있다. 동작기법은 심리적 안정을 돕고 사회적 지

지를 제공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게 되며(Sin, 2007) 수직적

인 상하관계 안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

현하기 힘든 전ㆍ의경들에게 자연스럽고 솔직한 반응을 이끄

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실험 기간은 2007년 2월부터 5월에 걸쳐 수행되었고 연구

자들은 연구보조자들과 함께 연구시작과 중반, 완료되기 전에 

회의를 통해 대상자의 인권에 대한 배려 및 연구 처치의 일

관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가졌다.

연구도구

 스트레스

한국생산성 본부의 Lee (1993)가 개발한 스트레스 요인 측

정 도구 중 군인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20개의 문항을 선택

하여 만든 Park (2001)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수범위는 20에

서 100점이며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Cronbach's α는 .91 이

었다.

 자아존중감

Rosenberg (1965)가 자아존중감 정도의 자아승인 양상을 측

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SES: Self-Esteem 

Scale)를 Jeon (197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

로 5개의 긍정적인 문항, 5개의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긍정적인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항상 그렇

다”에 4점을,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최저 10점

에서 최고 40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

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85 이었다.

 우울

Radloff (1997)가 우울증의 1차 선별도구로 개발한 역학연구

센터 우울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 

Depression Scale: CES-D)를 Cho와 Kim (199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4점 척도(0-3점)의 20개 문항으로 역방향 문항 3

개는 역으로 환산하였다. 최저 0점에서 최고 60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와 Kim (1993)

의 연구에서 지역사회 역학용 절단점은 21점, 주요우울증 절

단점은 25점을 제시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1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91 이었다.

 자살생각

Reynolds (1988)가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자살생각척도(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를 

Shin (199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으로 각 문

항은 7점 척도(0-6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0점에서 최고 

180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Shin (1992)의 연구에서는 62-76점, 77-90점, 91점 이상

을 또래 집단에 비해 자살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집단, 상

당이 많이 하는 집단, 매우 많이 하는 집단으로 평가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Shin (199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6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97 이었다. 본 연

구에서 이 도구의 Cronbach's α = .97 이었다.

 군생활 적응

Stauffer의 연구(Shin, 1981에 인용됨)를 기반으로 Shin 

(1981)이 한국군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만든 26문항으

로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4점 척도(그렇지 않다-1

점 ~ 그렇다-4점)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점수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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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of participants                                               (n=104)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Exp (n=52) Cont (n=52)

χ2 or t p
n (%) or Mean±SD n (%) or Mean±SD

Age
20.71±0.94 20.88±0.92 -.95 .344

≦20 23(44.2) 17(32.7)
1.463 .314

≧21 29(55.8) 35(67.3)
Period of service (months) 7.79±5.23 7.58±4.01 .23 .817

Education Lower than high school
College of higher

19(36.5)
33(63.5)

8(15.4)
44(84.6) 6.05 .014

Rank
Private
Private first class
Corporal / Sergeant

20(38.5)
26(50.0)
6(11.5)

21(41.2)
23(45.1)
8(13.7)

.275 .871

Assignment Combat police corps
Guards of important installations

24(46.2)
28(53.8)

16(30.8)
36(69.2) 2.60 .107

Religion Yes
No

39(75.0)
13(25.0)

34(66.7)
17(33.3) .87 .352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26-104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이 도구는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있는데 (1) 심신의 

상태 (2) 임무수행 의지 (3) 직책과 직무만족 (4) 군조직 환경

에 대한 태도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Cronbach's α = .88 이었다.

자료수집절차

연구자들은 S 지방 경찰청의 연구 수행 허락을 받은 후 

2007년 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S 지방 경찰청에 등록되어있

는 전ㆍ의경의 동의를 받은 후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는 분대의 담당자에게 설문지에 관한 설명을 한 후 분대

담당자의 지도하에 설문지를 대상자들에게 배분하도록 하여 

자가 기입토록한 후 수거한 자료을 취합하였다.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실험군은 8주간 주 1회 60분간 군생활 적응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사후조사도 8주가 끝난 후 분

대의 담당자에게 설문지를 주고 대상자들이 자가 기입하도록 

하였다.

연구처치인 군생활 적응향상 프로그램은 한 팀당 2명의 실

험처치자가 수행하였다. 연구자들과 실험처치자인 연구 보조

자들은 연구시작, 연구중반, 연구가 끝나는 시기에 3번을 정

례적으로 만나 실험처치에 관한 회의를 하였고 연구보조자들

은 수시로 연구자에게 프로그램 참석 현황, 프로그램 운영상

황에 대한 보고와 상의를 하였다. 자료수집이 끝난 후 자료의 

응답이 누락된 사람을 16명 제외하고 104명을 분석하였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유의수준 α 는 0.05로 검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군생활 

적응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ㆍ의경과 참여하지 않은 전

ㆍ의경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군생활적응의 차이를 보

기전에 χ2 or t-test를 이용하여 제 변수의 동질성을 검정한 후

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검정은 t-test, ANCOVA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제요인의 동질성 검정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0.71 세에서 20.88세였고 

20세 이하와 21세 이상으로 나누어 차이를 보았으나 차이가 

없었으며 평균 근무기간은 평균 7개월 정도였다. 실험군과 대

조군의 학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험군이나 대조군의 

근무부서나 계급, 종교 유무는 차이가 없었다. 즉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제 요인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 

결과 학력은 제외한 모든 변수는 차이가 없었다(Table 1).

사전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제 변수의 동질성 검정결과 Table 2와 

같이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자아존중감, 군생활 적응 등 

모든 제 변수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차이가 없었다.

군생활 적응 향상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생각, 군생활 적응에 미친 

효과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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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Test of Variables

Variables
Total (n=104) Exp (n=52) Cont (n=52)

t p 
Mean±SD Mean±SD Mean±SD

Stress 51.48±14.29 53.18±13.91 49.78±14.60 1.20 0.233 
Depression 16.59±11.82 18.80±11.83 14.37±11.50 1.92 0.058 
Idea of suicide 13.58±21.46 14.02±17.43 13.15±24.95 0.20 0.839 
Self-esteem 31.10± 5.16 31.67± 4.70 30.52± 5.56 1.14 0.256 
Adjustment to military living 64.63±13.02 63.59±13.96 65.63±12.11 -0.78 0.437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3. Comparison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Pre and Post Test Scores with ANOVA               (n=104)

Variables
Exp (n=52) Con (n=52)

F* p value
Mean±SD Mean±SD

Stress 33.64 ± 12.86 52.94 ± 14.58 45.81 <.001
Depression 6.37 ±  6.02 17.18 ± 12.20 29.19 <.001
Idea of suicide 2.80 ±  4.42 18.63 ± 20.83 24.96 <.001
Self-esteem 36.12 ±  3.08 29.18 ±  5.20 58.15 <.001
Adjustment to military living 82.27 ± 14.18 61.73 ± 10.96 61.67 <.001

* ANCOVA, Covariate: education;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실험군과 대조군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자아존중감,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위해 실험중재 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학력을 공변수로 하여 공분산분석

(ANCOVA)을 실시하였다. 스트레스(p<.001), 우울(p<.001), 자

살생각(p<.001)은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자아존중감(p<.001)과 군생활적응(p<.001)은 실험

군이 대조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Table 3).

논    의

본 연구는 군생활 적응 향상 프로그램이 전ㆍ의경들의 심

리, 정서적 측면의 건강과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

하고, 이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 중재로 군생활 향

상 프로그램의 활용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병사들이 군 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부대나 상사와

의 인관관계, 부대의 엄격한 분위기(You, 2005), 역할 및 관계

요인과 여가요인(Hyun & Lee, 2008),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Seo, 2008)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군 생활 스트레스

는 군생활 적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Seo, 2008). 

스트레스는 우울과 접한 관련이 있고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부적 상관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와 우울의 매개효

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자아존중감이 정서, 심리적 측면에

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Choi & Lee, 2003). 또

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능동

적으로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켜 가면서 적응을 하도록 도

와주는 요인으로(Kim & Lee, 2007)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감소하며 자살생각도 감소하고(Kim et al., 2008; 

Hong, 2004) 군생활 적응이 높아(Kim, 2007) 군생활이라는 외

적이며 환경적인 요소를 감안하면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고 스

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방법이 전ㆍ의경들의 건강한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군 생활 적응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군생활 적응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ㆍ의경

들은 참여하지 않은 전ㆍ의경보다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군생활 적응향상 프로그램이 군생활을 하는 동

안 병사들이 어려워하는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친 감의 확

보, 상호 생명의 존중 등을 통해 군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

트레스를 감소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ㆍ의경들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높게 나타

나는데(Kim, 1999) 본 연구 대상자인 전ㆍ의경들의 우울은 

16.59점에서 18.80점으로 실험전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는 전ㆍ의경의 우울은 총 60점 만점에 평균 16.05점이라는 

연구보고(Kim et al., 2008)와 큰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 결과 

군생활 적응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참여 후 6.37점으로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 이는 군생활 적응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낯선 

환경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서로의 동료지지를 촉

진하고 적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이는 청소년기에

서 청년기로 이행하는 경우 또래나 친구의 지지는 우울을 감

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Lee, Kweon, & Kim, 2007)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은 우울증상이 적게 나타난다는 

것(Kim, 1999)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군생활 적응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ㆍ의경

들은 참여하지 않은 전ㆍ의경보다 자살생각이 감소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8주간의 군생활 적응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선

임병, 또래, 후임병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하도록 격려하



김 종 임  외

392 기본간호학회지 15(3), 2008년 8월

고 군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관계형성을 통

해 자살생각을 저하시킨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결

과는 친구지지가 자살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Chong 

& Chong, 2007)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180

명의 전ㆍ의경 중 또래 집단에 비해 자살에 관한 생각을 많

이 하는 자살위험군이 3.34%(Kim et al., 2008)로 나타난 것을 

보면 건강해야할 젊은이의 자살문제가 결코 간과할 부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이 감소한 결과는 

현역군인과 비교하여 기본적인 의식주나 복지수준은 더욱 열

악하며 구타사건과 같은 폭력에 노출될 위험은 6배나 높아 

복무이탈과 자살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많은 전ㆍ의경들(You, 

2005)에게 군생활 적응향상 프로그램 친 감 향상의 효과와 

더불어 동료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 특히 청소년기와 청년초기에 있는 군 장병들은 

자살충동을 느낄 때 75%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는 데(Kim, 

2004) 사회에서와 같은 지지환경이 아닌 군 생활에서는 사회

적 지지가 낮기 때문에 자살 방지를 위해서는 동료의 지지가 

중요하다(Chong & Chong, 2007)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 군생활 적응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은 대조군 보다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군생활 적응 향상 프로그램에서 동작, 움직임 

등의 다양한 예술적 매체를 통해 자신이 소중한 생명체임을 

인식하게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는 에어로빅, 댄스, 무용 

등의 동작요법들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Hong & Kim, 2006)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며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Sin, 2007)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

다. 특히 본 연구에서 군생활 적응 향상 프로그램에 참석한 

경우 군생활 적응정도가 좋아진 것은 동료지지를 통해 심리

적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기 때문

(Chong & Chong, 2007)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 록 군생활 적응 수준이 높다고 하였는데(Seo, 2008) 

본 연구결과 군생활 적응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타인

에게 노출하며 타인을 받아들이는 집단상담 형식이 자아존중

감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인간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군생활 적응 향상 프로그램은 전ㆍ
의경들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

과 군생활 적응을 높인 긍정적인 효과를 알 수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내적인 측면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제 변수

들과의 관련성을 깊이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중에 간호학적 접근

의 이론적 기틀이 되는 외적인 요소들과 내적인 요소들을 고

려한 다양한 영향요인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군생활 적응향상 프로그램이 전ㆍ의경의 심리 

정서적 건강과 군생활 적응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대상자는 S 지방 경찰청에 등록되어있는 전ㆍ의경으로 2007

년 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군생활 적응향상 프로그램에 참

여한 실험군 분대원 60명과 참여하지 못한 대조군 분대원 60

명, 총 120명중 설문지의 누락이 있는 16명을 제외한 10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처치인 군생활 적응향상 프로그램은 8

주간 주 1회 60분간 시행하였고 사용된 연구도구는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자아존중감, 군생활적응 측정도구이다. 수집

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유의수준 α는 0.05로 검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적통계를 이용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제 변수의 동질

성 검정과 효과는 χ2 test와 t-test, ANCOVA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본 연구 결과 8주간의 군생활 적응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ㆍ의경은 참여하지 않은 전ㆍ의경에 비해 실험전 동질성의 

차이가 있었던 학력을 공변수로 하여 ANCOVA를 한 결과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이 감소하였고 자아존중감은 증가하

였으며 군생활 적응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군생활 적응향상 프로그램은 전

ㆍ의경의 심리정서적 건강상태를 높이며 군생활 적응을 증진

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군생활 적응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 첫 연구이므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재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군생활 동안 

단 한번의 8주간의 군생활 적응향상 프로그램의 지속효과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생활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중에 간호학적 접근의 이론적 기틀이 되는 외적인 요

소들과 내적인 요소들을 고려한 다양한 영향요인에 관한 포

괄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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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the Program Improving Adjustment to Military Life, 
on Stress, Depression, Idea of Suicide,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Military Living in Auxiliary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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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whether the program, improving adjustment to military life would have 
an effect on stress, depression, idea of suicide, adjustment to military living, and self-esteem in auxiliary police. 
Method: This quazi experimental study using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and posttest design was 
conducted from February 1 to May 30, 2007. Using convenience sampling, the researcher recruited 120 auxiliary 
police and randomly assigned each to either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an 8-week program to improv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Results: Anxiety, stress, depression, idea of 
suicide,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military living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programs to improv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would 
improve psychological health and adaptation of military living in auxiliary police. Replication studies are needed to 
confirm the effects of this program and to identify the long-term maintenance effects of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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