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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velop a drum club activities program for soldiers and to explore the effects of the
program on the mental health of soldiers. Methods: This study used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A drum club activities program 
for soldiers was offered for 12 weeks with each session of 2 hours. A total of 33 participants were recruited but eighteen participants
who did not participate in sessions of the program more than 3 times were dropped out of the study. Finally, data from 15 participant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Mental health status (stress, anxiety and aggression) was measured by Vibraimage technology.
Vibraimage technology is a useful and objective method to identify the human psychophysiological state by analyzing the movement 
of various frequencies and amplitudes of head motion and face image using camera. Results: Ther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nxiety (Z=-3.12, p<.001) after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tress 
and aggression.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drum club activities program was effective in decreasing anxiety in soldiers.
The drum club activities program can be considered as a possible nursing intervention strategy to reduce anxiety for sold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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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군인들은 군에 입대 후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전혀 다른 방식의 군대 조직에서 힘든 훈련도 받아야 한

다[1]. 또한 이러한 군대 조직은 엄격한 군법이 적용되고, 명령과 

복종에 따른 상하관계가 철저히 유지되는 곳이다[2]. 이러한 군대

에서의 군복무를 통해 정신적으로 취약성을 가진 초기 성인기에 

해당되는 신세대 병사들은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및 심리적

인 불안[3]을 경험한다. 특히 병사들은 가족과 친구 등의 지지체

계로부터 고립된 채 새로운 군대조직 환경에서 공동생활을 해야 

하고, 권위적인 계급문화와 상명 하달식의 임무수행 등으로 군대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4]. 또한 군에 입대하는 병사들은 

대부분이 군에서 겪게 되는 획일적인 통제에서 느끼는 막연한 공

포감, 갑작스러운 육체적인 훈련으로 인한 신체적인 불편감, 그

리고 낯선 환경에서 지시대로 해야 한다는 자기 통제력 상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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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 느끼게 된다[2]. 다음으로 군인들은 통제된 단체 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 갈등이 발생하고, 이러한 갈등으로 공격성이 발

생하게 되며, 공격성으로 인해 분노, 우울, 좌절 등을 경험하고 심

각한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5]. 이와 같이 정신건강이 취약해

진 군인들은 동료들 간의 따돌림, 폭언 및 폭행으로 심각한 고립

감을 경험하기도 하며,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다[4]. 특히 병사들은 

전쟁을 대비하여 평상시 훈련에서 총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

격성 문제를 간과할 경우 총기 사고의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6]. 이와 같은 군인들의 스트레스, 불안, 공격성 같은 정신건

강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군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중재연구는 군인들의 스트레스와 불

안 관리를 위해 명상을 적용한 연구[7]와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

그램을 적용한 연구[8] 등이 있었고, 공격성 감소를 위해서는 집

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5] 등이 수행되어왔다. 그러나 군

대의 특성상 대상자 모집과 중재 연구의 어려움이 있어 군 복무 

기간 동안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중재연구가 부족하다[9]. 뿐만 아

니라 국내에서는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음악치료 중재 연

구는 즉흥연주, 노래 만들기 등을 통한 음악을 활용하는 프로그

램을 통한 집단음악치료가 군 생활 스트레스에서 효과가 있었다

는 연구[10] 외에 보고된 것이 없다. 음악은 심리적· 감정적 문제

를 다루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며, 긴장,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요

소를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11]. 또한 음악은 공격

성과 깊은 감정을 안전하게 탐색하게 하고 적절한 표현을 통해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승화시킬 수 있게 한다[12].

특히 음악치료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드럼클

럽 활동 프로그램은 타악기인 북을 치면서 리듬을 맞추고 연주를 

하는 활동으로서, 북을 치는 연주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초심자에게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3]. 드럼클럽 활

동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4], 우울, 불안, 

사회적 탄력성 등 정신적 건강에도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국내 선행연구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보

고된 적이 없지만, 부적응 행동을 나타낸 학생을 대상으로 드럼

클럽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정서지능, 우울성향, 자아상, 긍

정정서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국외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는 드럼 연주를 적용했을 때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 감소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2]가 있어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의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인들에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중재가 

중요하지만 군대의 기밀 이유로 군인을 위한 중재가 어려운 상황

에서 군대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전문가에 의한 지도가 없어

도 추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드럼클럽 활동 프로

그램을 적용한 후 스트레스, 불안, 공격성 등의 정신건강에 미치

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군인들의 스트

레스, 불안, 공격성을 바이브라 시스템을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이 바이브라 시스템은 인체의 미세진동을 인식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정신생리학적 상태를 시각화하는 기술로서[16,17], 군인

들이 드럼클럽 활동 후 결과를 시각화하여 확인할 수 있고 객관

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군인들을 위한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여 향후 군인들을 위한 정신건

강증진 프로그램으로서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

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군인들을 위한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군인들을 위한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이 군인들의 스트레

스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3) 군인들을 위한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이 군인들의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4) 군인들을 위한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이 군인들의 공격성

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군인들을 위한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원시 실험 연구로서 단일군 사전·사

후 실험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육군의 군인으로서 본 연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기준

- 만 20세 이상의 성인 군인

- 병사 이상의 군인

- 중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는 자

2) 제외기준

- 드럼을 치거나 듣는데 있어 손이나 청력에 문제가 있는 자

- 우울, 불안 등으로 항우울제, 항불안제를 복용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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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과 불안 외에 다른 정신건강 문제로 진단을 받은 자

- 정신건강을 위해 드럼이나 기타 다른 악기를 선행으로 활용

한 경험이 있는 자

3) 표본수 선정

본 연구의 표본의 크기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드럼클럽 활동 프

로그램을 적용한 후 불안이나 스트레스 등의 효과를 본 연구가 

없어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에게 드럼클럽 활동을 적용한 후 

불안 감소에 효과가 있었던 연구[15]에서 도출된 효과크기 0.70을 

근거로, 효과크기 0.70, 유의수준 .05, 검정력 0.80로 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대상수가 적어 Wilcoxon 

signed ranks test에 필요한 최소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15명이었다. 

그러나 사전에 군대내의 연대장과 상의하였을 때 휴가나 훈련 등

으로 탈락률이 높을 것임을 확인하였고, 군대의 특성상 연구자가 

참여를 권고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탈락률이 높을 것을 고려하여 35명 정도를 선정하

고자 하였다. 총 33명의 대상자를 모집하였고, 18명이 휴가와 훈

련으로 총 12회기 중 3회기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서 중

도 탈락하여 최종적으로 1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군인들을 위한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은 드럼클럽을 현장에서 진행한 경험

이 있고 4년 이상 한국 전통 장단을 기본으로 한 모듬북을 연주

하고 있는 전문강사, 교수 1인, 간호사 1인과 함께 선행연구들

[2,13,15,18]을 검토하여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개발하였다. 모듬북 

연주는 다양한 크기와 소리가 다양한 여러 종류의 북을 연주하는 

것으로서, 여러 개의 북을 모아 다양한 가락을 연주할 수 있다[18].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초심자이고 숙달이 되지 않아서 1개

로 배치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락 중 짝두름 가

락은 농악 및 사물놀이에서 연주되는 가락으로 상쇠와 중쇠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꽹과리를 연주하는 가락을 모듬북 가락으로 

변형 및 가락을 재구성하여 만들어진 가락이다. 별달거리 가락은 

영남지역 풍물굿을 사물놀이 공연에 맞도록 구성이 되어있던 가

락을 모듬북 가락으로 변형하여 만들어진 가락이고, 이채라고도 

불린다. 칠채 가락은 경기도 농악에서 주로 사용되는 쇠가락을 

모듬북 가락으로 변형하여 만들어진 가락이며, 가락이 빠르고 흥

겨워 기본 장단을 익힌 후에 다양한 가락으로 박을 쪼개어 연주

할 수 있다[19]. 3.3.2 가락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가락이나 모듬

북 강사가 대상자들의 흥을 돋우고 이전 가락과의 연결성을 중심

으로 빠른 장단으로 구성한 가락이다.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의 기간은 드럼클럽을 시행한 선행 연

구들에서 10주[15]~6개월[13]로 다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군대

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시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효과를 

고려하여 12주 동안 진행하였으며, 일주일에 1회, 1회당 2시간씩

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주차 별 교육내용으로는 주차 별로 

각 가락 타법과 호흡법을 강의하고, 그룹별로 가락을 연주해보는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차 별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

은 Table 1과 같다.

주차 별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 구성을 살펴보면, 지난 주차 

복습(10분), 모듬북 가락의 교육과 실습(100분), 소감나누기(10분)

로 구성되어 1회기당 120분으로 진행하였다. 모듬북을 처음 접하

는 대상자들이 쉽게 배우기 위해서는 체계적이며 단계적으로 접

근하여 정확한 타법과 기본기를 익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8]. 그래서 1~2주차에는 기본기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모

듬북에 대한 유래, 한 손 또는 양손으로 북채 잡는 법, 북채의 위

치, 연주 자세, 모듬북의 기본적인 연주법, 모듬북의 기본 타법과 

호흡법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후 주차부터는 짝두름 가락, 별달거

리 가락, 칠채가락, 3.3.2 가락을 2주씩 교육하고 실습을 하는 것으

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11~12주차에는 완성된 작품을 연주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주차 별로 교육과 실습이 끝난 후에는 소감 나

누기를 하였는데, 가락을 배우면서 성취감이나 긍정적인 면들을 

이야기하게 하여 군인들 간에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모듬북을 교육하고 실습하는 장소는 군대 내의 조용한 연주실

로, 방음시설이 되어 있어 밖으로 소리가 많이 새어 나가지 않는 

장소이다. 모듬북 연주는 서서 해야 하므로 연주실에 있는 의자

와 책상을 모두 치우고 대상자들이 오기 전에 모듬북을 준비해 

두었다. 모듬북의 교육은 모듬북 전문 강사가 맡아서 가락에 대

해 교육하고, 실습은 모듬북 강사와 연구자가 돌아다니면서 실습 

지도를 함께 하였다. 외생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매주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의 정신과 

약물 복용 유무나 정신건강을 위해 다른 악기 연주나 다른 추가

활동 여부를 확인하였다.

4. 연구 도구

1) 바이브라 시스템을 통한 정신건강 상태 측정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프로그

램의 신뢰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아

동에게 바이브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한 연구[16]에서 사용한 

기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내장된 카메라나 디지털 캠코더와 

같은 바이브라 이미지 고정 시스템을 사용하며[20], Elsys사의 Intel 

Core Ivy Bridge i5 프로세서와 바이브라 이미지 소프트웨어 10을 

탑재한 표준 노트북 PC를 사용하였다. 내장된 카메라는 피사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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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앞에 약 0.5m의 거리에 설치되어 얼굴 이미지가 1분 동안 

화면의 30% 이상을 채우게 되도록 하였다.

바이브라 시스템(Vibrasystem)은 선행 연구들[16,17]에서 정신건

강 상태를 측정하는데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바

이브라 시스템에서 미세 움직임의 공간적 분포는 진폭·주파수 스

펙트럼과 심리적인 감정상태의 신경근 진동변화와 관련된 생체 

표면에서 측정되는 것으로, 측정결과는 바이브라 시스템이 제공

한 정신생리학적 파라미터와 사람의 심리적 감정상태의 특성을 

수치화하기 위해 통계처리를 이용한 측정결과 분석에 기초하였

다. 또한 이 방법은 비접촉식 장비(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인

체의 미세진동을 인식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정신생리학적 

상태를 시각화하는 기술이며[16,17], 신체 기관에서 생성된 모든 

특성을 최대 100%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미세운동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객관적인 측정방법이다[17]. 바이브라 시스템으

로는 스트레스, 불안, 공격성 외에도 의심, 균형, 에너지, 카리스마

(매력), 자기조절력, 신경증, 뇌피로도, 집중도, 활력지수 등을 측

정할 수 있으며[16], 본 연구에서는 바이브라 시스템을 통해 스트

레스, 불안, 공격성을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고정된 노트북 카메라를 1분 동안 바라보고, 말하

거나 웃거나 하지 않으며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였고, 의자

에 똑바로 앉은 자세에서 등을 기대지 않도록 하였다. 조명은 얼

굴의 미세근육의 움직임이 가장 잘 보일 수 있도록 밝은 조명을 

유지하였다[17,21]. 측정 장소는 조용한 공간으로서 연구보조자들

이 측정 전에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며, 측정거리를 조

정하였다.

바이브라 시스템을 통해 측정한 스트레스, 불안, 공격성의 수치 

Session Topic Format Time (min)

1st week
Program overview
Purpose of drum-club
Understanding of modeumbuk

Lecture 120

2nd week
Basic methods of modeumbuk
Breathing methods
Discussion

Lecture 120

3rd week
Understanding of Jagduleum rhythms
Training of drumming and breathing methods
Discussion

Lecture 120

4th week
Understanding of Jagduleum rhythms
Training of drumming and breathing methods
Discussion

Lecture
Playing the drum 120

5th week
Understanding of Byeldalgeoli rhythms
Training of drumming and breathing methods
Discussion

Lecture
Playing the drum 120

6th week

Understanding of Byeldalgeoli rhythms 
Training of drumming and breathing methods
Team playing of Byeldalgeoli rhythms
Discussion

Lecture
Playing the drum

120

7th week
Understanding 3.3.2 rhythms
Training of drumming and breathing methods
Discussion

Lecture
Playing the drum 120

8th week
Understanding 3.3.2 rhythms
Training of drumming and breathing methods
Discussion

Lecture
Playing the drum 120

9th week
Understanding of Chilchae rhythms
Training of drumming and breathing methods
Discussion

Lecture
Playing the drum 120

10th week
Understanding of Chilchae rhythms
Training of drumming and breathing methods
Discussion

Lecture
Playing the drum 120

11th week Individual performance
Discussion

Playing the drum 120

12th week Individual performance
Discussion

Playing the drum
Wrap up & graduation

120

Table 1. Educational Contents and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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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스트레스는 1~19는 ‘낮음’, 20~40은 ‘보

통’, 41~100은 ‘높음’을 의미하며, 둘째, 불안은 1~14는 ‘낮음’, ‘15~ 

40’은 ‘보통’, 41~100은 ‘높음’을 의미한다. 셋째, 공격성은 1~19는 

‘낮음’, 20~50은 ‘보통’, 51~100은 ‘높음’을 의미한다[21].

5.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KWNUIRB-2018-11-002-001).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1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였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육군 본부에 

전화를 하여 연구 가능여부를 사전에 타진하였다. 연구가 가능하

다고 한 2개 연대에 대상자 등록을 위해 각 연대장을 만나 연구의 

목적과 연구 계획서를 통해 허락을 구한 후 진행하였다.

대상자 모집 공고는 기관의 담당자가 군대 게시판에 하였고, 모

집 공고문을 보고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본 연구를 시작하

기 전에 군대 내 연주실에서 구두와 서면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군대는 명령과 복종에 따른 

규율이 엄격한 곳이어서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정확하게 설

명하였고, 연구 참여자에게 바이브라 시스템을 적용하여 스트레

스, 불안, 공격성 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할 것을 사전 안내하

였다. 수집된 자료의 익명성, 수집된 자료의 비밀유지, 연구 후 보

관과 폐기, 연구 철회에 대해 설명 후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사전 조사는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 

특성을 설문하고, 바이브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스트레스, 불안, 

공격성을 측정하였다. 사후 조사는 12주 드럼클럽 프로그램을 종

료한 후 바이브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변수를 측정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은 12주차 프로그램 중에 9회차 이상 참여하고, 연

구 도중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군대 내에서 기타 다른 악기 연주를 하지 않고, 그

리고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에 바이브라 시스템을 

이용한 스트레스, 불안, 공격성 측정에 모두 응한 대상자로 하였다.

6.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version 22.0을 이용하여 다음의 통

계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

분율,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중재 전·후 바이브라 시스템을 통한 

스트레스, 불안, 공격성은 Wilcoxon signed ranks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들의 성별

은 모두 남성이었다. 평균 연령은 평균 21.47 (±0.79)세였고, 종교는 

종교가 없는 경우가 7명(46.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기

독교가 6명(40.0%)이었다. 결혼상태는 모두 미혼이었고, 질환으로 

인한 약물복용은 모두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병역기간은 평균 

9.00 (±4.80)개월이었고, 6개월 이하가 6명(4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개월 이상이 5명(33.3%)이었다.

2.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의 효과

1) 가설 1: ‘군인들을 위한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군

인들의 스트레스 점수가 참여전보다 낮아질 것이다’ 사전점수는 

26.70 (±4.52)점이었고, 사후점수는 29.46 (±6.91)점으로 나타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Z=-1.13, p=.256) 가설 1은 기각되었

다. 또한 사전 및 사후점수는 모두 보통의 수준에 속하였으나, 사

후 스트레스 점수는 사전에 비해 2.76 (±7.39)점 상승하였다.

2) 가설 2: ‘군인들을 위한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군인들의 불안 점수가 참여전보다 낮아질 것이다’ 사전점수는 

37.40 (±3.79)점이었고, 사후점수는 29.03 (±5.59)점으로 나타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Z=-3.12, p<.001) 가설 2는 지지되었

다. 또한 사전 및 사후점수는 모두 보통의 수준에 속하였고, 사전 

불안 점수는 높은 수준에 가까웠으나 사후 점수는 사전에 비해 

8.38 (±7.47)점 감소하였다.

3) 가설 3: ‘군인들을 위한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군인들의 공격성 점수가 참여전보다 낮아질 것이다’ 사전점수는 

35.40±9.05점이었고, 사후점수는 35.11±6.47점으로 나타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아(Z=-1.70, p=.865) 가설 3은 기각되었다. 또한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 or M±SD

Gender
Male 15 (100.0)

Female 0 (0.0)

Age (yrs) 21.47±0.79

Religion

Christianity 6 (40.0)

Catholic 1 (6.7)

None 7 (46.6)

Others 1 (6.7)

Marital status
Unmarried 15 (100.0)

Married 0 (0.0)

Taking medication
Yes 0 (0.0)

No 15 (100.0)

Military service period 
(months)

9.00±4.80

≤ 6 6 (40.0)

7~9 4 (26.7)

≥10 5 (33.3)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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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및 사후점수는 모두 보통의 수준에 속하였고, 사후 공격성 

점수는 사전에 비해 0.29 (±8.62)점 감소하였다.

논의

본 연구는 군 복무중인 군인을 위한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평가한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드럼클럽 활

동 프로그램에 참여 후 군인들의 불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

소되었고, 스트레스와 공격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 개발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이나 사용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여러 타악기 중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북은 사물놀

이 악기의 하나로서 음악치료 분야에서 긍정적인 리듬의 경험, 

표현력과 긴장의 이완, 집단 연주활동을 통한 그룹 정체감과 소

속감의 형성 등을 위해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22]. 뿐만 아니

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듬북은 양손의 상·하 동작만으로도 쉽

게 악기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드럼 연주 활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게 되고, 연주 시 사용되는 반복적인 리듬 패턴을 통

해 집중력의 향상을 가지고 되며, 또한 집단 연주활동은 타인의 

행동과 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행동도 향상시킬 수 있다[23]. 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방법은 군인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점차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모듬북은 북을 치는 연주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초심자에게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데[13], 본 연구에서도 군인들은 북을 처음 접

하는 상태였지만, 1~2주차에 북채 잡는 법, 북채의 위치, 기본적인 

연주법, 기본 타법과 호흡법을 교육하고 실습을 한 것만으로도 

어려움이 없었다. 이와 같이 모듬북은 향후 전문가가 없는 상황

에서도 모듬북을 칠 수 있는 환경과 모듬북만 준비된다면 적용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의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주 1회, 2시간씩 12주를 진행했는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날짜에 군대의 특성상 훈련이나 휴가 등으로 인해 참여

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매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선

행 연구에서도 군인은 아니지만 10주[15]간 진행한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하였었으나, 12주 정도가 아니라 8주 정도로 모듬북 

교육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6개월 정도 중재한 선행연구[13]에

서 진행한 것과 같이 장기간 자율적으로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

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개방하여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상세한 교육내용 측면에서는, 선행연구[13]에서 모듬북을 사용

할 때 다양한 가락을 사용하였고, 모듬북의 다양한 가락으로 인

한 규칙적인 리듬, 신체의 격렬한 움직임, 역동적인 가락 등이 대

상자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짝

두름 가락, 별달거리 가락, 칠채가락, 3.3.2 가락 등 다양한 가락을 

활용하였는데, 같은 가락을 반복적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

양한 가락을 배우는 것에 군인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관심을 보였

다. 이에 모듬북을 활용한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는 다양한 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에서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군인들의 불안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군 복무는 심리적인 불안을 가중시키고

[3,24], 군인들은 지지체계의 부족, 자기조절능력 박탈, 충격적인 

생활사건 등으로 인해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리적 문제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또

한 불안은 여러 건강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 군인에서 불

안은 군인의 자살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6], 뿐만 아니

라 군인에서 불안은 음주 동기나 과음을 예측하는 요인이 되므로

[27] 군인에서 불안 감소를 위한 중재가 중요하다.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 같은 음악요법은 긴장과 불안과 같은 

부정적 요소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고[11], 음악을 통해 불안, 

우울, 죽음에 대한 생각,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표현하는데 효

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28],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은 군

인들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중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해 

Variable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post-pre)

Z p
M±SD M±SD M±SD

Stress 26.70±4.52 29.46±6.91 2.76±7.39 -1.13 .256

Anxiety 37.40±3.79 29.03±5.59 -8.38±7.47 -3.12 <.001

Aggression 35.40±9.05 35.11±6.47 -0.29±8.62 -1.70 .865

Table 3. The Effect of Drum-club Activities Program (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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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는 보고된 적이 없지만,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10주간의 집단 드럼 연주 후 불안

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15]와 일치한다. 이에 본 연구

의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은 군인들의 불안 감소에 효과적이며 

추후 군인들의 불안 감소뿐만 아니라 불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

른 정신건강 문제를 감소시키는 중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군 복무기간에 따라 불안 정도가 다른 것으

로 나타났는데, 즉, 복무기간이 짧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았고[29], 

특히 입대 후 1년 이내에 불안이나 우울, 열등감, 그리고 대인관

계의 갈등으로 인해 자살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 

즉 군생활 초기에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자살 등의 사고와 연관됨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군 복무기간이 평균 9개월이

고, 6개월 이하가 6명(40.0%)을 차지하였다. 입대한지 얼마 안 되

는 불안 정도가 높은 군 병사들에서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 후

에 유의하게 불안이 감소되었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진행한 드럼

클럽 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의 생활은 가족 또는 부모에 의한 보호

에서 벗어나 스스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하는 것이 요구

되지만, 군에 입대한 병사들은 아직 효율적인 대처방식이 미흡하

여 훈련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적 문제를 겪게 된다[9]. 본 연구에서 사후 검사하기 며칠 전

에 전체적인 훈련이 있었는데, 군대에서 훈련은 군인들에서 불안

이 증가하는 활동 중에 하나이다[30].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 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군인들의 불안이 유의하게 감소

한 것은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이 불안 감소에 대한 효과를 뒷

받침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

은 아니지만 4주 동안 8회, 90분씩의 마음챙김명상 기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받은 후 군인에서 불안이 감소했다는 연구[7]에

서도 본 연구와 같이 불안이 감소를 했다. 본 연구와 같은 심리생

리적 측정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설문지를 통해서 하였기 때문에 

비교하는 데는 제한이 있으나 본 연구보다 중재기간이 짧은 상태

에서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별 비교나 중재 기간에 따른 효과비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반면, 본 연구에서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와 

공격성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국외에서 군인

을 대상으로 드럼 연주를 적용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감소

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가 있으나[2], 국·내외에서 군인을 대상으

로 하여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스트레스와 공격성 

감소 효과에 대한 연구가 없어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군 병사에게 8회기의 게슈

탈트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공격성에서 감소가 있었다

는 연구[5]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부적응 병사를 대상으로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군 생활 스트레스 감소

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8]와도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선행연

구는 본 연구의 측정도구와 다르고,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에 문

제가 없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반면 선행연구[5]는 공격성이 높

은 대상자들이 많이 포함된 대상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부적응 

병사를 대상으로[8] 하였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어 비교하는 데 제

한이 있다. 뿐만 아니라 바이브라 시스템을 통해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이나 다른 스트레스, 불안 또는 공격성 감소 중재 프로

그램 후 스트레스, 불안, 공격성 감소에 효과가 있었던 선행연구

가 없어 비교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처럼 연구대

상자가 군인은 아니지만 일반 성인에서 드럼클럽 활동을 통한 드

럼 연주 후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었던 연구[14]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군인에서의 특수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드럼클럽 활

동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없게 나타난 요인을 파악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반복연구를 통해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

램의 기간이나 교육내용이나 방법 때문인지, 또는 군인들의 특수

한 상황에서의 특성 때문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의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의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12주를 

시행했는데,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 10

주[15], 또는 6개월[13]로 다양하였다. 그러나 군인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효과를 평가

한 연구들이 없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군인은 아니지만 중등학생을 대

상으로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 연구[13]에서 정서지능, 

우울성향, 자아상, 긍정정서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 기

간이 6개월 정도로 길었던 것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 불안 외의 

변수인 스트레스, 공격성 등의 변수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12주 기간이 짧을 수도 있다. 이에 군인들을 

대상으로 불안 외의 변수에서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간에 따른 효과비교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인들의 정신건

강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의 특수한 상황으로 중

재가 어려운 상태에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성이 큰 드럼

클럽 활동 프로그램을 시도한 첫 연구이다. 둘째, 군입대한 지 얼

마 안 되는 불안 정도가 큰 군인들에서 본 연구를 통해 불안 감소

의 효과를 입증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전문적인 훈련을 많이 하

지 않아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중재를 시행했으며, 추후에도 활

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군인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객

관적인 측정도구로 측정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이 군인의 스트레스, 불안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181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군 전·후 설계로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둘째, 대상자가 2개 

연대의 육군 군인들에게 국한되어 있어 일반화하는 데 신중을 기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객관적인 측정도구를 통해서만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였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주관적으로 어떻게 느끼

는 지에 대한 효과에 대해 파악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군인들을 위한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이 군인들

의 불안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그 외 스트레스, 공격성 등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군인을 위한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은 군인의 불안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중재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향후 육

군뿐만 아니라 공군과 해군 등을 포함하여 더 많은 표본수를 확

보하여 무작위 대조군 중재연구 수행을 통해 본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반복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

구와 같은 객관적 변수 측정 외에도 주관적 변수도 측정하여 대

상자들의 주관적인 효과도 평가해보고, 다른 연구와 효과를 비교

해볼 것을 제언한다. 셋째, 질적 연구와 통합하여 드럼클럽 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심도 있게 분석해볼 것을 제언한다. 넷째, 본 

연구는 군대에 입대한 지 얼마 안 되는 군인들이 주로 많았는데, 

다양한 기간이 포함된 대상자들을 모집하여 효과를 평가해볼 것

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불안 외에 다른 변수들에

서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는데, 프로그램의 기간을 본 연구와 다

르게 하여 기간에 따른 효과비교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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