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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on postpartum stress and maternal 
attachment of puerperal women.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puerperal women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and through a convenience sampling, 84 puerperal women were recruited (40 in the experimental group, 44 
in the control group). After measuring postpartum stress and maternal attachment, music therapy was provided to 
the experimental group over 60min, three times a week, and for 2 weeks. Then, postpartum stress and maternal 
attachment for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were measured again before discharg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14.0 program. Results: The first hypothesis that “the degree of postpartum stress for the 
experimental group who participated in music therapy would be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was accepted. 
The second hypothesis that “the degree of maternal attachment the experimental group who participated in music 
therapy would be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was accepted. Conclus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music 
therapy has positive influences on decreasing postpartum stress and increasing maternal attachment of puerperal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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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경험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

나이다. 특히, 여성은 출산이라는 자연스런 과정을 통해 어머

니로서의 역할전환을 가져오게 된다. 이는 여성의 단순한 신체

적인 경험만이 아니며 정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지과정에 영

향을 주는 총체적인 경험으로, 여성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특권이기도 하다. 그러나 산후초기 즉, 산욕기 동안 산모는 높

은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스트레

스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인지

요소에 따라 중요하게 관여하는 정신현상으로 사람이 처한 상

황적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자원이 충분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출산 후에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스트레스는 임신 전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유즙의 

분비, 봉합 부위의 통증, 수면부족, 아기양육과 관련된 신체적 

피로로 인하여 오게 된다(Yang, 2002). 사회적 스트레스는 증

가된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역할부담과 확대되는 

가족구조에 대한 적응과 책임을 져야 하는 복잡한 사회적 상황

으로 인해 초래된다(Harrison & Hicks, 1983). 이러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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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역할은 아기를 출산함과 동시에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얻어지며 문화적, 개인적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 많은 어머니가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이러한 배움을 어려워할 수도 있고 새로운 책임

부과에 따른 스트레스를 겪을 수도 있다(Ko et al., 1995). 

산욕기 산모들의 이러한 스트레스는 산모뿐만 아니라 신생

아의 건강과 모아애착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어

머니의 역할 수행과 영아의 성장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Shin, 2004).

어머니와 태아의 관계는 임신과 동시에 시작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인 모아관계의 형성은 분만 후에 본격적으로 이

루어지기 때문에 모아애착과 관련된 문제는 출생 직후인 신생

아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건강한 

모아관계 형성을 위한 간호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출산 후 모아애착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들을 살펴보

면, Sung과 Kim (2005)은 모아 조기접촉을 시도하였을 때 애

착행위가 높다고 하였으며, Shin (2007)은 캥거루식 돌보기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모아애착의 증진 효과를 보고하였다. Lee 

(2010)와 Kim (2009)의 연구에서는 음악요법을 이용하여 산

후 모아애착의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의 모아애착에 영향을 주는 산모 스트레스를 줄이는 간호중재

를 이용하여 모아애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중재요법 중에서 음악요법

을 이용한 연구들을 보면, White (1999)는 음악요법이 불안

을 감소시키고, 안위를 증진시켜 이완에 도움을 주며, 동통역

치를 증가시키고, 마음을 평온하게 달래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

였으며, 중년여성의 우울 감소(Choi, 2002)와 혈액투석 환자

의 스트레스 및 우울 감소(Jeong, 2004)에도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렇듯이 음악요법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유지, 증진 및 

회복을 위한 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음악을 사용하는 

것으로 음악은 그 자체가 가진 은유와 상징성의 특성으로 인해 

언어적인 표현만을 가지고 경험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강력한 정서와 반응을 적절히 경험하고 표출하는 안전한 통로

를 제공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들을 배출할 수 있는 카타르시

스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Jung, 2005).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음악요법을 적용하여 

산모의 스트레스를 낮추어주면 산후 건강이 보다 빠르게 회복

되고, 유지 ․ 증진될 뿐만 아니라 모아애착에도 긍정적인 효과

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모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서 스트레

스완화를 단순한 음악감상 기법으로만 중재한 제한점을 벗어

나, 다양한 음악적 환경으로 구성된 집단음악활동이 불안이

나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이전의 연구(Choi, 2002; 

Kim, 2009)를 근거로 하여 음악감상 외에 다양한 음악적 환경

을 제공하는데 주력하여 중재하였다. 특히, 엄마에게만 적용

하여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기존의 음악요법과는 달리 모

든 프로그램을 아가와 함께함으로써, 아가와의 직접교류를 통

한 상호 역동적인 관계를 증진시켜 모아작용을 촉진시켜줄 것

으로 생각되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음악요법을 적용하여 산욕기 산모의 스트레

스와 모아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산후 스트레스 

관리와 모아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법으로서의 효

과를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음악요법이 산모에게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음악요법이 산욕기 산모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확

인한다.

음악요법이 산욕기 산모의 모아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확

인한다.

3.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음악요법에 참여한 실험군은 음악요법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산후 스트레스 정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 2. 음악요법에 참여한 실험군은 음악요법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모아애착 정도가 높을 것이다.

4. 용어정의

1) 음악요법

음악요법이란 음악을 적용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정서와 행

동을 바람직한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중재이다(McClosky 

& Bulechek, 1992).

본 연구에서는 출산 후 입실해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1회 60

분 이상, 주 3회, 2주간 총 6회에 걸쳐 노래 부르기,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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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악기다루기, 가사토의, 캥거루 care, 음악 감상 활동 

등의 집단음악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2) 산후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생리, 심리, 사회적 체계에서 부과되는 환경적 

자극과 개인내부에서의 요구가 자신이 지각되어지는 상태로

서 개인의 적응 능력을 넘어설 때 경험하는 현상으로(Lee, 

1984), 산후 스트레스는 출산 후 생리, 심리, 사회적 체계에서 

부과되는 환경적 자극과 개인내부에서의 요구가 자신이 지각

되어지는 상태로서 개인의 적응 능력을 넘어설 때 경험하는 현

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Folkman (1980) 등이 개발하고 Shin (2004)

이 번안한 척도를 수정 ․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

한다.

3) 모아애착

모아애착은 생후 초기에 형성되는 영아와 어머니의 사회적

인 관계로 영아의 생존과 안정을 보장하는 애정적 유대이고, 

정서적 결속이며, 모성과 아동의 유대관계에서 얻어지는 정서

적 느낌이다(Ainsworth, 1989).

본 연구에서는 Muller (1994)의 모성의 영아에 대한 애정

적인 애착태도 측정을 위해 고안한 Maternal Attachment In-

ventory를 Han (2001)이 번안하여 수정 ․ 보완한 도구로 측

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산욕기 산모를 대상으로 음악요법이 대상자의 스

트레스완화와 모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비 동

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 유사실험설계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D시에 소재한 M산후조리원에 입실해 있는 산모

로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을 설명하고, 설문에 대한 내용은 연구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진행 중에도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Cohen (1988)의 공식에 의하여, 유

의수준 ⍺=.05에서 효과 크기를 .40으로 검정력을 .80으로 설

정했을 때 각 군당 26명씩 산출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중도탈

락률을 고려하여 총 98명(실험군 48명, 대조군 50명)을 초기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대조군에서는 아기가 신생아실로 입

원한 1명과, 조기퇴실로 3명, 사후 에 설문작성을 거부한 2명

이 탈락하여 총 6명이 탈락하였고, 실험군에서는 음악요법 중

간에 중단한 6명과 사후 에 설문작성을 거부한 2명이 탈락하여 

총 8명이 탈락하였다. 최종 연구참여자는 실험군 40명과 대조

군 44명으로 총 84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선정은 실험의 확산효과를 막기 위해 먼

저 대조군에서 사전 ․ 사후 조사를 한 후 실험군에게 산후음악

요법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산후 합병증과 질병이 없고 건강한 아기와 함께 입실한 

산모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를 서면으로 수락한 

산모

의사소통이 가능한 산모

3. 음악요법

본 연구에서는 산욕기 산모를 대상으로 한 음악요법을 기존

의 산후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음악 감상요법으로만 구성되어 

중재하는 제한점을 벗어나, 산모가 직접 다양한 음악활동을 자

신의 아가와 함께 참여함으로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모아

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음악적 환경을 구성하는데 주

력하였다. 

산후 음악요법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한 선행연구

(Kwak, 2006)에서 주당 3회, 총 6회, 1회에 60분으로 시행한 

것을 참고하고, 음악치료를 전공으로 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구성하였다. 집단음악요법의 강점을 부각하여 노래 부르기, 

songwriting, 악기다루기, 가사토의, 캥거루 care, 음악 감상 

활동과 집단 음악활동에서 개인적 특성과 요구를 수용할 수 없

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인별 선호음악 CD 제공을 포

함하였다. 

산후 음악요법의 구성 중 노래 부르기는 음악과 언어의 결

합체로 누구나 접근하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는 매개체로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참여자의 고민이나 불안감 

등을 잊고 음악활동 자체에 몰입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Songwriting과 가사토의는 참여자

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노래와 관련된 음악적 창작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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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가사로 만들면서 자신

감 향상과 자기 표현기술의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Kim, 2009). 

악기다루기는 구조적인 활동 중 하나로써 음악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자아개념향상에 도움을 주며 기존

의 녹음된 음악보다 더 훌륭한 치료적인 효과를 지닌다(Choi, 

2002). 개인별로 선호하는 음악을 CD로 제공하여 시행하는 

음악감상은 음악을 통한 긍정적인 정서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

며(Kwak, 2006), 특히, 그룹형태로 실시되는 음악요법에서

는 음악이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경험이라는 이론(Sears, 1968)

에서와 같이 집단음악요법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공통된 활동

으로 이끌어 내고, 집단 응집력을 높이는 역할로서의 음악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음악요법 선행연구들

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의 음악요법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

었다(Figure 1). 

음악요법에서 주로 적용된 노래 부르기, songwriting활동

에서는 자장가와 대중가요를 사용하였고 악기 다루기에서는 

핸드 실로폰을 이용하여 집단으로 연주를 하고, 녹음을 한 후 

직접 감상하도록 하였으며, 산모들이 직접 연주하여 녹음한 음

악을 이메일로 보내주어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가사토의 시간에는 대중가요 가사를 개사하여 아기에게 들려

줌으로서 아기와 보다 친밀감을 형성하고 엄마로서의 자신감

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매회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진행은 “도입 → 음악활동 

→ 종결”의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숙명여대 음악치료를 전공한 

선생님과 함께 음악요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매회의 도입

과 종결은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는데 도입에서는 hello 

song으로 시작하였고 참석한 산모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한명씩 돌아가면서 환영의 인사를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산

모들 간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

다. 종결은 goodbye song으로 진행하였는데 음악활동의 종

결과 아기와의 긍정적인 애착관계를 더욱 더 증진시킬 수 있도

록 서로를 격려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활동을 마치게 하

였다. 

특히, 2회 차 음악활동 때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라는 노래를 개사하여 아기와의 생애 첫 대면에 대한 

회상을 떠올리는 시간에는 대부분의 산모들이 감정에 북받쳐

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스럽게 어루

만지며 아기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는 기회를 만들어 긍정

적인 모아관계에 상당히 효과적인 시간이 되었다.

음악요법이 모두 끝난 6회차 때는 준비하였던 CD를 음악요

법에 참여한 산모들에게 나누어 주어 아가와 함께 계속해서 음

악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1회, 2회, 3회 차 때 형성된 아가와의 애착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4회 차 때는 음악요법을 통해 산후 스트레스의 요인들을 

인식하고 대중가요를 개사하여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공통된 

이슈를 끌어내고 그 안에서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산후조리원이라는 주거환경 내에서의 이런 집단음악

요법 프로그램은 공통의 직면문제를 해결하는 데 서로가 큰 힘

을 줄 수 있는 자연스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연구도구

1) 산후 스트레스 

스트레스 지각은 Folkman (1980) 등이 개발하고 Shin 

(2004)이 번안한 척도를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

는 총 20문항의 4점 평점척도로 각 문항에 대한 스트레스 지각

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3

점, ‘항상 그렇다’ 4점이다. 긍정적인 문항(4개)은 역으로 계산

하며, 점수는 최소 20점에서 최대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지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in (2004)의 연구에

서 Cronbach's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87이었다.

2) 모아애착 

Muller (1994)의 모성의 영아에 대한 애정적인 애착태도 

측정을 위해 고안한 Maternal Attachment Inventory를 Han  

(2001)이 번안하여 수정, 보안한 것으로 모아애착을 어머니 

자신이 스스로 측정하는 총 26문항의 리커트식 4점 척도로 구

성되어 있다. 점수범위는 최저 26점에서 최고 104점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모성의 영아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Muller (199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85

이며, Han (200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93이었다.

5. 연구진행

본 연구는 D시에 소재한 산후조리원에서 2011년 2월 6일

부터 6월 3일까지 이루어졌다. 참여자 선정을 위하여 지역적 

접근이 용이한 수용 인원 30실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산후조리

원 자체 프로그램으로 음악요법을 실시하지 않는 조리원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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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요법이 산모의 산후 스트레스와 모아애착에 미치는 효과

회차 단계 방법 및 내용 목적 노래 및 음악 시간

1회 도입 ★ 다함께 노래 부르기
(hello song) -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서로 인사하
고, 한명씩 산모의 이름과 아기 태명을 넣어 인사하고 
환영한다. 

산모들 간의 
유대감 증진

김현철의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개사

 15분

음악
활동

1. 노래 부르기 - 개사한 노래를 보드 판을 이용하여 가
사를 보면서 직접 부르고, 아기에게 반복하여 들려준 
다. (제목: 소중한 아가야).

2. 음악 만들기 - 엄마와 아기가 함께 음악을 만드는 시
간을 갖기 위해 핸드실로폰으로 연주시범을 보이고 
보드판에 있는 악보를 보면서 엄마들이 직접 연주할 
수 있도록 (연주할 음을 각자에게 한음씩 정한 후 에 
음에 맞는 핸드실로폰을 나누어 줌) 연습 한다.

아기와의 
친밀감 형성

1. 브람스의 “자장가”를 개사
2. 연주 연습: “학교종” 35분

종결 ★ 다함께 노래 부르기
(goodbye song) - 다함께 노래를 마친 후 “아가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고 하며 박수와 포옹으
로 서로에게 인사하며 마친다.

산모들 간의 
지지와 격려

Fleix Bernard 의 “Winter
wonderland”를 개사 

10분

2회 도입 1회차와 동일 15분

음악
활동

1. 노래 부르기 - 개사한 노래를 보드 판을 이용해 가사
를 보면서 직접 아기에게 반복하여 들려준다.

2. 악기 연주와 녹음 - 1회차때 연습 했던 실로폰 연주를 
반복연습하고 녹음기에 녹음한다.

아가와의 
생애 첫 대면
에 대한 회상

1.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개사

2. “학교종” 연주

35분

종결 1회차와 동일 10분

3회 도입 1회차와 동일 15분

음악
활동

★ 노래 부르기 - 자신의 아기 이름 또는 태명을 노래 가
사에 넣어 부르고 노래에 대한 개인의 느낌이나 생각
들을 이야기 하도록 한다.

아기와의
관계인식

김범수의 “내가 만일” 개사 35분

종결 1회차와 동일 10분

4회 도입 1회차와 동일 15분

음악
활동

1. 노래 만들기 - 산모들은 돌아가면 서 노래의 해당부분
에서 출산 후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자신의 버리고 싶
은 마음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싶은 마음을 노
래 가사에 넣어서 부른다.

2. 자신이 버리고 싶은 마음을 직접 종이에 써서 던져 버
리도록 하고, 가지고 싶은 마음은 종이에 써서 보관하
도록 한다.

산후 스트레스
유발요인 인식

“나의 마음속에” 35분

종결 1회차와 동일 10분

5회 도입 1회차와 동일 15분

음악
활동

1. 몇 가지 악기들을 준비하여 산모들 각자가 원하는 악
기를 골라 동요(나비야, 개나리)를 연주하도록 한다.

2. 연습한 동요를 녹음하도록 한다.
3. 아가와 함께 듣고 싶은 음악을 적도록 한다.

아가에게 
소리 선물하기

악기: 오션드림, 레인스틱, 윈
드차임, 터치벨, 핑거 심벌
즈, 핸드실로폰

35분

종결 1회차와 동일 10분

6회 도입 1회차와 동일 15분

음악
활동

1. 아가와 캥거루 자세로 앉아서 음악 감상을 한다. 모아애착 증진 1. 직접 연주하여 녹음한 노래
(학교종, 나비야, 개나리)

2. 5회차때 아가와 듣고 싶다
고 적은 음악을 담은 CD

30분

종결 1. 산모들 각자에게 준비한 CD를 나누어 주고 개별적으
로 계속해서 아가와 함께 음악감상을 하도록 한다.

2. 1회차와 동일

지속적인 
음악요법의
활용 

15분

Figure 1. Music therap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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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84)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40) Cont. (n=44) Total (n=84)

 x2 p
n (%) n (%) n (%)

Age (year) ＜30
≥30

19 (47.5)
21 (52.5)

24 (54.5)
20 (45.5)

43 (51.2)
41 (48.8)

0.12  .72

A period of 
marriage (year)

＜2
2~5
＞5

13 (32.5)
18 (45.0)
 9 (22.5)

23 (52.3)
12 (27.3)
 9 (20.4)

36 (42.9)
30 (35.7)
18 (21.4)

3.75  .44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4 (10.0)
36 (90.0)

6 (13.6)
38 (86.4)

10 (11.9)
74 (88.1)

1.19  .55

Work None
Have

17 (42.5)
23 (57.5)

23 (52.3)
21 (47.7)

40 (47.6)
44 (52.4)

0.47  .49

Religion None
Have

13 (32.5)
27 (67.5)

21 (47.7)
23 (52.3)

34 (40.5)
50 (49.5)

0.60  .43

Delivery type NSVD
C/S

31 (77.5)
 9 (22.5)

33 (75.0)
11 (25.0)

64 (76.2)
20 (23.8)

1.19  .27

Delivery 
frequency

1st
≥2nd

22 (55.0)
18 (45.0)

26 (59.1)
18 (40.9)

48 (57.1)
56 (42.9)

0.27  .87

Feeding method Breast feed
Mixed/bottle feed

15 (37.5)
25 (62.5)

18 (40.9)
26 (51.1)

33 (39.3)
51 (60.7)

0.00 1.00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정한 후 산후조리원 책임자에게 연구자의 신분을 밝히고, 연구

계획서를 제시하여 연구에 대한 동의를 구한 뒤, 연구취지를 

이해하고 개방을 허락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자를 한 

개의 조리원으로 제한한 이유는 각 조리원의 특성이 측정변수

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여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다. 연구의 진행은 실험의 확산효과를 막기 위해 우선 2011

년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리원에 입실하여, 연구참여를 

허락한 대조군 대상자에게 입실 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산

후 스트레스와 모아 애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퇴실전

날 산후 스트레스와 모아 애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험군 대상자에게는 4월 30일부터 입실 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산후 스트레스와 모아 애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조리원에 있는 동안 총 6회의 산후음악요법이 시행되어졌

으며, 퇴실 전 산후 스트레스, 모아 애착에 대한 사후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및 산후 스트레스와 모아

애착의 동질성 검증은  x2-test 및 t-test로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음악요법 전, 후의 산후 스트레스와 

모아애착 정도의 비교는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30세 미

만이 51.2%, 30세 이상이 48.8%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결혼기간은 2년 이하가 42.9%, 2년에서 5년 사이가 35.7%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은 88.1%에서 전문대졸 이상을 보였다. 

직업에서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전업주부가 47.6%, 직업이 

있는 대상자가 52.4%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종교는 40.5%에

서 무종교이었으며, 49.5%에서 종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분만형태는 76.2%에서 자연분만이었고 23.8%에서 제

왕절개분만의 형태를 띠었다. 분만횟수는 첫째가 57.1%,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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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before Pretest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84)

Variables
 Exp. (n=40)  Cont. (n=44)

t p
 M±SD  M±SD

Postpartum stress 42.27±7.43 39.34±8.31 2.88 .09

Maternal attachment 91.95±9.08 94.59±9.22 1.74 .19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3. Comparison of Postpartum Stress Score in Posttest (N=84)

Variable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SD  M±SD  M±SD

Postpartum stress Exp. (n=40)

Cont. (n=44)

42.27±7.43 

39.34±8.31

33.70±4.70

40.47±6.54

8.57±7.60

-1.14±7.90

29.14 .00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4. Comparison of Maternal Attachment Score in Posttest (N=84)

Variable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SD  M±SD  M±SD

Maternal attachment Exp. (n=40)

Cont. (n=44)

91.95±9.08

94.59±9.22

98.07±7.87

93.90±8.13

6.12±7.79

-0.68±5.32

5.66 .02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이상이 42.9%로 나타났고 수유방법에서는 60.7%에서 혼합 

또는 분유수유를 하였으며, 39.3%에서 모유수유의 양상을 보

였다. 

두 집단 간의 연령, 결혼기간, 교육수준, 직업, 종교, 분만형

태, 분만횟수, 수유방법 등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차이를 x2-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특성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음악요법 전 산후 스트레스와 모아애착 

음악요법 전의 산후 스트레스 점수, 모아애착 점수가 실험군

과 대조군 간에 차이가 있는지 검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음악요법 실시 전의 산후 스트레스 점수는 실험군이 42.27

점, 대조군이 39.34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2.88, p=.09).

음악요법 실시 전의 모아애착 점수는 실험군이 91.95점, 대

조군이 94.59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74, 

p=.19).

따라서 연구의 종속변수들은 음악요법 전에는 실험군과 대

조군 간에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설검정

1) 가설 1

음악요법에 참여한 실험군은 음악요법을 받지 않은 대조군

보다 산후 스트레스 정도가 낮을 것이다.

실험군의 산후 스트레스 점수는 음악요법 실시 전 42.27점

에서 음악요법 실시 후 평균 33.70점으로 8.57점 감소하였고, 

대조군 39.34점에서 40.47점으로 1.14점 증가하였다. 두 군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t=29.14, p=.00)(Table 3). 

2) 가설 2

음악요법에 참여한 실험군은 음악요법을 받지 않은 대조군

보다 모아애착 정도가 높을 것이다. 실험군의 모아애착 점수는 

음악요법 실시 전 평균 91.95점에서 음악요법 실시 후 98.07

점으로 6.12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음악요법 실시 전 94.59

점에서 음악요법 실시 후 93.90점으로 0.68점 감소하였다. 두 

군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가설 2는 지지되

었다(t=5.66, p=.02)(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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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산욕기 산모를 대상으로 음악요법을 중재한 본 프로그램은 

산욕기 산모의 산후 스트레스와 모아애착 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면, 

대조군의 스트레스 점수는 출산직후 보다 약간 상승한 반면 실

험군의 스트레스 점수는 음악요법을 받은 후에 현저히 낮아져 

산욕기 산모에게 시행한 음악요법이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

임이 입증되었다. 

이 결과는 Jeong (2004)이 혈액투석 환자에게 선호하는 음

악 감상을 혈액 투석 동안, 주 3회, 4주 동안 실시한 결과 대조

군은 스트레스 정도가 증가한 반면 실험군의 스트레스 정도가 

감소한 결과와 Kim (2004)이 유아에게 음악활동을 1회 40분

간, 주 3회, 6주 동안 실시했을 때 대조군에 비해 유아 스트레

스가 유의하게 감소한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Chang, Chen과 Huang (2008)은 임산부에게 2주 동안 

음악중재를 실시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

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ark (2003)의 연구에서도 국

내 항공사의 조종훈련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음악치료를 6주 

동안 실시한 결과 음악치료 전, 후 직무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Moon (2010)이 입원한 정신질환자

를 대상으로 총 3주, 주 4회, 1회시 50분 동안 음악치료 프로그

램을 실시하여 연구한 결과에서도 지각하는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공된 

음악요법은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

과 마찬가지로 산욕기 산모에게도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

과적인 간호중재임을 알 수 있다.

음악요법이 산모의 모아애착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 음악요법을 제공받은 산욕기 산모는 음악요법을 받

지 않은 산모에 비해 모아애착 점수가 높아 산욕기 산모에게 

시행한 음악요법이 모아애착 형성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모아애착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Kim (2000)의 연구에

서는 분만 준비를 위한 임부체조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으로 모

아애착이 증진된다고 하였고, 모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한 연구(Avant, 1981)에서도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

으면 영아의 신호에 민감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불안할수록 영

아와의 애착도 낮아진다고 하였다. 

아동의 적절한 사회 심리적 발달을 위해서 밀접하고도 친밀

한 모아애착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이러한 애착발달의 

첫 시작시기인 출산 후 초기에는 이러한 모아관계를 더욱 발

달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진다(Mertin, 1986). 특히 출

산 직후에 형성된 모아애착의 영향은 영구히 지속되어 아동

의 성장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Tulman, 1981). Cox, 

Hopkins와 Hans (2000)는 영아의 초기 애착안정성을 결정

하는 인자로 영아 측 요인보다 모성 측 요인이 더욱 결정적인 

인자라고 하였으며, 모아상호작용에서 이 시기의 모아애착에 

영향을 주는 산모 스트레스를 줄이는 간호중재를 이용하여 모

아애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산욕기 산모가 가질 수 있는 스트레

스와 영아에 대한 부정적 지각을 음악요법을 통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용하여 모아애착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도움

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음악요법의 도입과 종결 부

분에서 태명을 넣어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산모들 간의 유대감

과 친밀감을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래 부르기, 악기연주, 

mind control, 캥거루 케어, 음악감상 등 모든 프로그램을 아

가와 함께 함으로서 긍정적인 애착관계를 더욱 더 증진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음악요법 프로그램은 교육을 위한 인력

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Jeong, 2004; Moon, 2010)에서는 총 12회

의 음악요법을 제공한 실험연구가 이루어졌으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한 선행연구(Kwak, 2006)와 본 연구에서는 총 6

회의 음악요법을 적용하여 효과를 측정하였다. 추 후 다양한 

시도로 대상자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횟수를 개발하는 것을 

제언한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음악감상의 중재

요법이 제공되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

해 프로그램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매 프로그램을 아기와 함께

함으로써 모아애착과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

고, 집단 프로그램의 특성상 함께한 참가자들이 산후조리원이

라는 공통의 거주지에서 평소 생활을 함께 하면서 공통의 문제

에 대한 상호교류를 통한 해결점을 찾는데도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이 증명되어졌다. 

본 연구에서 시행되어진 집단음악활동은 모아의 긍정적 관

계형성을 촉진하여 산욕기 산모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모

아애착을 증진시켰다. 이는 영아와 함께 참여하는 음악활동을 

통해 영아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과 음악에 대한 몰입을 통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모아애착이 증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음악요법은 산욕기 산모의 스트레스 완화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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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애착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검정되었으므로 효과적인 간호

중재방법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음악요법이 산욕기 산모의 산후 스트레스와 모아

애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확인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의 분

석 결과 산욕기 산모에게 실시한 음악요법이 산욕기 산모의 스

트레스 완화와 모아애착 증진에 있어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음악요법이 산욕기 산모의 스트레스 완

화나 모아애착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간호중재로서 적극적으

로 활동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임상에서 산욕기 산모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간

호중재가 거의 시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음악요법이 

산욕기 산모의 스트레스 관리와 영아와의 긍정적인 모아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간호중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임상실무에서 다양한 대상자에게 

적용한 확대 연구를 제언하며, 산모를 대상으로 한 음악요법과 

모아애착에 대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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