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가임기 동안 여성은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월경과 관

련된 불편감을 경험한다 (정미경 , 1999 ; Helms ,

1987) . 특히 월경통은 일반적으로 월경시작 몇 시간 전

또는 시작 직후에 발생하여 48- 72시간 정도 지속되며

(대한산부인과학회 , 1999 ; Deligeoroglou , 2000) , 가임

기 여성의 20- 9 5%가 고통을 받고 있다 (김정은 , 1995 ;

박봉주 , 1996 ; 허명행 , 1985 ; Balbi , Mu son e ,

M e n d it t o , Di P r i s co , C a s s e s e , D ' Aj ello ,

Ambrr osio & Car don el , 2000 ) . 월경통이 있는 여성

중 40 %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10%는 심각한

장애를 경험한다 (Davis & West h off , 200 1) . 주요 증

상으로 경련성 하복부 통증과 요통 , 오심 , 구토 , 식욕감

퇴 , 설사 , 두통 , 현기증 , 피곤함 , 신경과민 등이 동반된

다 (대한산부인과학회 , 1999 ; Roma n a , 200 1) . 또한

월경통은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이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

에 비해 심하게 느끼고 , 연령별로 볼 때 10대와 20대

연령층에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며 정서적 상태 , 월경

태도 , 성격 , 자아정체성 등과도 관련이 있다 (김영미 ,

1994 ; 이은희 , 김증임, 강남미 , 박영숙 , 이혜경, 허명행 ,

이숙희와 김혜원 , 2002 ; P edr on- Nu evo , Gon zalez-

Un za ga , De Celis- Carr illo , Reynoso- Isla & Dela

Torr e- Rom eral , 1998) . 월경통을 호소하는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진통제나 진정제를 복용하고 복부찜질과 휴

식 등으로 월경통의 증상을 감소시키고 있다 (김영희 &

이인숙 , 2002 ; 정미경 , 1999) . 국내에서는 월경통을 호

소하는 10대 후반 여고생 중 2 7-4 0%가 반복적으로 약

물을 복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남경 , 1999 ; 박영주 ,

1980) . 그러나 약물복용은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키

는데는 효과적이나 약물의 부작용·오남용·의존성·불

필요한 의료비 지불과 함께 혈중 내 약물의 농도가 낮아

지면 다시 반복 투여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 이러한 월경

통은 여성들에게 심각한 건강문제로서 생산력 , 창조성 ,

업무수행 능력을 저하시키고 개인 , 가족 그리고 사회적

으로 손실을 초래하며 여성의 삶의 질에 문제를 가져온

다 (Banik ar im , Ch a ck o & Kelder , 2000 ; Coco,

1999 ; Hillen , Grbava c , J oh n st on , St r at on &

Keogh , 1999 ; Wolf & Schu ma nn , 1999 ; Woods

& Most , 198 5) . 월경통의 문제점은 증상이 복합적이

고 반복적이어서 치료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Coco ,

1999) . 월경통 완화방법 중 약물요법으로는 진통제 , 프

로스타글란딘 합성억제제와 경구용 피임약을 사용한다 .

그러나 약물사용은 통증조절에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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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들 약물은 약물오용 등의 부작용이 문제가 되며

(Dawood , 198 5)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는 어렵다

(민애경 , 1996 ; Zh a n g & Li Wa n Po, 1998) .

지압 (指壓)은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물리적인 치유법의

한가지로 약물을 쓰지 않고 경락학설을 이용하여 맨손가

락으로 쇠약해진 세포에 활력을 넣어 인간이 원래 지니

고 있는 자연 치유력 (治癒力)과 체력을 부활시키는 방법

이다 (김국한 , 1988 ; 안병욱 , 1990 ; 아베도시오 ,

1996 ) . 따라서 엄지 혹은 다른 손가락으로 신체의 특정

부위를 눌러주어 신체 표면에 분포하는 경혈 (經穴)중 몇

개의 혈 부위를 선택하여 그 부위를 자극함으로써 경락

(經絡)을 격발 (激發 )시키고 , 기혈 (氣穴) 운행의 기능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자체 조정 능력을 개선하여 질병 예

방 및 퇴치의 기능을 작동하며 , 혈 주위의 신경을 자극

하여 신경 기능을 조절하여 엔돌핀의 분비 작용 및 통증

을 진정하는 작용을 한다 (김국한 , 1988 ; 안병욱 ,

1990 ) . 삼음교혈은 월경통 , 대하 , 자궁출혈 등 여성 생

식기 질환과 월경이상과 관련하여 부인과에서 널리 사용

하고 있는 혈자리이다 (최용태 , 이수호 , 199 1 ; 한상모

등 , 1993) . 따라서 삼음교 지압으로 월경통을 완화시킨

다면 이는 시간 , 비용 , 노력적인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간호중재이며 여성 스스로 월경통을 관리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 통증은 매우 개

인적이고 주관적인 자료로서 과학적으로 뒷받침해 줄 객

관적 지표가 필요하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월경통과 함

께 객관적 지표로 자궁의 반응점이며 치료점인 하복부의

곡골혈의 피부온도의 변화를 측정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월경통을 호소하는 여대생들에게 삼

음교 지압을 적용하여 월경통과 하복부의 곡골혈의 피부

온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

2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삼음교 지압이 여대생의 월경통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삼음교 (SP- 6) 지압을 받은 여대생과 삼음교 부위

에 엄지손가락을 접촉한 여대생의 월경통의 강도

는 차이가 있는가?

2 ) 삼음교 (SP- 6) 지압을 받은 여대생과 삼음교 부위

에 엄지손가락을 접촉한 여대생의 곡골 (曲骨 )혈의

피부온도는 차이가 있는가?

3 .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1) 삼음교 (SP- 6 ) 지압을 받은 여대생과 삼음교 부위

에 엄지손가락을 접촉한 여대생의 월경통의 강도

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삼음교 (SP- 6 ) 지압을 받은 여대생과 삼음교 부위

에 엄지손가락을 접촉한 여대생의 곡골 (曲骨)혈의

피부온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4 . 용어정의

1) 삼음교 지압

삼음교 (三陰交)는 다리의 안쪽 복사뼈 정점에서 3촌

(寸 ) 위 경골 후연 (後緣) 오목한 부위를 말하며 (최용태

와 이수호 , 199 1) , 지압은 수기요법의 한가지로 손가락

을 주로 이용하여 수혈에 자극을 주는 방법이다 (고광철 ,

199 3) .

2) 월경통

어떤 뚜렷한 골반장기의 질환없이 나타나는 월경중의

통증을 말하며 월경 시작 때부터 수 시간 또는 수 일간

지속되는 통증을 말한다 . 그 특징은 경련성이며 하복부

의 중앙부위에서 나타나고 아래 등쪽이나 허벅지 쪽으로

뻗치는 경우도 있다 . 그외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구역질 ,

구토 , 식욕감퇴 , 설사 , 두통 , 현기증 , 피로감 , 신경과민

등이 있다 (나종구 , 199 7) .

3) 곡골혈 피부온도

곡골혈은 복부의 정중선상에서 치골결합 상연에 위치

하며 자궁의 치료점 및 반응점으로서 족궐음간경과 임맥

이 교차하는 혈이다 (김두원 , 1999 ; 안영기 , 199 1) .

Ⅱ . 연구 방법

1 . 연구설계

본 연구는 삼음교 지압이 여대생의 월경통과 하복부의

곡골혈 피부온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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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월경통을 호소하는 여대생을 근접모집단으로 사

전조사하여 개별면접을 통해 선정하였다 . 대상자 선정기

준은 1) 월경주기가 최소 3개월 이상 규칙적이고 2 5- 35

일 주기인 여성 2 ) 월경기간 중 월경 제 1일에 지속적으

로 월경통을 호소하며 시각적 상사척도 (Visu al

Analogu e Scale : VAS)에 통증 정도를 4 .0 이상으로

표시한 여성 3) 이전에 골반염증성 질환이나 자궁내막증

의 진단을 받지 않았고 분만경험이 없는 여성 4 ) 연구기

간중 진통제 복용과 온찜질을 사용하지 않는 여성 5) 연

구기간 중 경구피임약을 복용하지 않는 여성 6) 심한 정

서적 문제나 정신병력이 없는 여성 7) 연구 목적을 이해

하고 참여에 동의한 여성이었다 . 선정된 학생 중 2회에

걸친 실험에서 시각적 상사척도 (Visu al An alogu e

Scale : VAS)상 통증 정도를 4 .0 미만으로 표시한 자

와 수거된 설문지를 검토한 결과 불성실하게 답하였거나

불완전한 설문지를 제외한 최종대상자는 실험군 30명 ,

대조군 28명이었다 .

3 .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지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연구

자가 작성한 것으로 대상자의 연령 , 몸무게 , 초경연령 ,

월경기간 , 월경주기 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월경통 측정도구

월경통 측정은 J oh nson (19 74 )이 사용한 Visu al

An alogu e Scale (VAS)를 이용하여 월경 시작 24시간

이내의 통증의 강도를 0∼10 사이의 척도에 표시하게

되며 0은 전혀 통증이 없음이며 10은 가장 심한 통증

으로 수평선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의 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

3) 피부온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의 피부온도는 일정한 온도 (20 )와 습도

(50- 60 %)의 환경 하에서 15분간 침상에 누워있게 한

후 대상자의 치골 부위를 노출하여 피부온도계 (Simson

elect r ic co. , USA)를 곡골 (曲骨)혈에 부착하여 1분 경

Group Time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Pret est

* Characteristics
* Menst rual att itudes
* Str ess
* Dysmenorrhea int ensity
* Skin temperature of CV2

acupoint

* Charact erist ics
* Menst rual at titudes
* St ress
* Dysmenorrhea int ensity
* Skin t emperature of CV2

acupoint

↓ ↓ ↓

Treatment
SP-6 Acupressure

(20min)
SP-6 t ouch

(20min)

↓ ↓ ↓

1st Immediat ely ▶ * Dysmenorrhea int ensity * Dysmenorrhea int ensity

↓ ↓

post aft er 30min ▶

* Dysmenorrhea int ensity
* Skin temperature of CV2

acupoint

* Dysmenorrhea int ensity
* Skin t emperature of CV2

acupoint

↓ ↓

t est aft er 1,2 ,3hr ▶ * Dysmenorrhea int ensity * Dysmenorrhea int ensity

↓ ↓ ↓

2nd postt est Menses 7day ▶
* Skin temperature of CV2

acupoint
* Skin t emperature of CV2
acupoint

<F ig 1> Re s e a rc h De s ig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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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후 측정한 섭씨값 ( )을 의미한다 . 곡골혈은 정중선

상에서 치골결합 상연에 위치한다 (김두원 , 1999 ) .

4 ) 월경태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Br ook s- Gu nn과 Ruble (1980 )이 개

발한 Men st ru al At t it u des Qu est ionn air를 김정은

(1993)이 번역하여 사용한 것을 수정·보완하였다 . 우

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5문항을 제외한 30문항을 5점

척도로 범주화하여 작성하였으며 본 연구대상자와 동일

한 조건의 여대생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점이

있는 항목을 수정·보완하였다 . 선행연구의 신뢰도 계수

는 Cronba ch ' s Alph a =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 ch ' s Alph a = .79였다 .

5) 스트레스 측정도구

스트레스 도구는 대학생 생활스트레스로 전겸구와 김

교헌 (1990)이 개발한 척도로서 국내외 문헌연구와 예비

조사 등을 통하여 8개 영역에 걸쳐 총 80문항으로 구성

된 생활스트레스 척도이다 . 이 척도는 주관적 평가를 강

조하는 La zaru s의 입장과 객관적 측정을 강조하는

Dohr enwen d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려고 시도하

였다 . 생활스트레스 문항에는 경험빈도 이외에 사건에

대한 중요도와 통제도를 함께 포함시켰다 . 생활스트레스

강도는 생활사건이 중요할수록 ,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할

수록 증가되며 생활사건에 대한 통제도가 높을수록 감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8개 영역은 친구관계 , 경제 , 진로

및 장래전망 , 가정 , 학업 , 교수와의 관계 , 이성관계 , 가

치관 및 종교 등으로 5점 척도이다 (Cr onba ch ' s =

.8 1) .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 s =

.93이었다 .

4 . 연구진행절차

본 연구는 2002년 3월 5일부터 8월 31일 까지 예비

연구 및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전조사 , 실험처치 , 사

후조사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

1) 사전조사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교의 간호학과 여학생들

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월경주기 , 월경통 양상

을 측정하여 연구에 알맞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 대상자는 그 다

음 돌아오는 월경 첫날 24시간 이내에 대학의 실험실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

삼음교 지압에 대한 설명은 실험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수행방법에 관한 간단한 내용만을 포함하

였다 . 대상자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음교 지압 실시

이후 2차 사후조사가 끝난 후에 제공될 In cent ive에 대

해 미리 공개하였다 . 월경 첫날 24시간 이내 실험실을

방문하면 일반적 특성 , 월경통의 강도 , 월경태도 , 스트레

스에 대한 척도가 포함된 질문지를 나누어주고 작성하게

하였다 . 질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20분 정도였다 .

그 다음 편안한 마음으로 침상에 눕도록 한 뒤 15분이

경과한 후에 복부를 노출시키고 피부온도계를 곡골혈에

부착하였다 . 1분 후 피부온도를 측정하였다 .

2) 실험처치

삼음교 지압은 10초간 (8초 지압 , 2초 휴식)을 1회로

하여 20분간 총 120회를 시행하였다 . 엄지손가락으로

지압할 때 압력은 오른쪽 엄지손가락 2 ,08 1㎜Hg , 왼쪽

엄지손가락 2 ,08 1㎜Hg로 측정되었다 . 본 연구에서 삼음

교 지압을 제공한 장소는 침상이 갖추어진 대학의 실험

실이었다 . 삼음교 지압을 실시할 때 가능한 편안한 상태로

앙와위를 취하고 가능한 외부로부터 자극을 차단하기 위

하여 실험실의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외부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 실험실 내에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실내온도는 20- 22 , 실내습도 50- 60%를 유지하였다 .

3) 사후조사

삼음교 지압을 실시한 직후와 월경 7일째에 2회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

(1) 1차 사후조사

사후조사는 실험처치가 끝난 직후와 30분 후에 연구

자가 통증강도와 피부온도를 측정하였다 . 실험처치 후 1

시간부터 3시간까지의 통증강도는 연구대상자가 귀가 후

자가로 체크하여 2차 사후 조사시 제출하였다 .

(2 ) 2차 사후조사

월경 7일째에 2차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 그 이유는

비월경기간 시점에서의 곡골혈 피부온도를 확인하여 비

교·분석하기 위함이었다 . 1차 사후조사 질문지를 수거

한 후에 침상에 누워 15분간 안정을 취한 뒤 피부온도계

를 곡골혈에 부착하여 1분 후 측정하였고 사후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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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후 감사의 글과 함께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문화상

품권을 제공하였다 .

5 . 자료분석

1) 자료분석은 SAS Program을 이용하였다 .

2 ) 두 집단의 동질성 검증은 ²- t est와 t - t est로 분석

하였다 .

3) 월경통의 강도와 피부온도는 ANCOVA와 Bonferroni

m eth od로 분석하였다 .

Ⅲ . 연구 결과

1 . 대상자 특성

1) 대상자 특성과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1>.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세 , 평균 체중 50k g으

로 두 집단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월경특성에서

대상자의 초경연령은 평균 13세이었으며 월경기간은 평

균 6일이었다 . 월경특성 역시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

2) 사전 제 변수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

삼음교 지압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월경태도 , 스트레

스에 대한 두 집단간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

3) 월경통 강도

주관적 통증의 강도를 지압 전 , 지압 직후 , 30분 후 ,

1시간 후 , 2시간 후 , 3시간 후로 측정하고 그 정도를 비

교해본 결과 실험군의 월경통의 강도는 지압 전

5 .30 ±1 .31 , 지압 직후 2 .73±1.53 , 지압 30분 후

2 .23±1 .50 , 지압 1시간 후 2 .26 ±1 .68 , 지압 2시간 후

<T a b le 1> Ho m o g e n e ity t e s t f o r c h a ra c t e r is t ic s o f s u bj e ct s
b e tw e e n t h e e x p e r im e nt a l a n d c o nt ro l g ro u p s (N = 5 8 )

Variables Cat egories
Exp (n = 30) Cont (n = 28)

χ² p
N(%) N (%)

Age(yrs)
19-20 9(30.1) 4 (14 .2)

8.48 0.5821-25 19(63.3) 19(67.9)
26-28 2(6 .6) 5(17.8)

Weight (kg)

40-45 3(10.3) 3(10.7)

20.56 0.24
46-50 12(4 1.2) 8(28.5)
51-55 11(37.9) 13(46.4)
56-61 3(10.3) 4 (14 .3)

Menarche(yrs)
9- 12 15(50.0) 7(25.0)

8.05 0.15
13- 15 15(50.0) 21(75.0)

Menst rual
period(days)

4-5days 7(53.8) 9(56.3)
4 .01 0.54

6-8days 6(46.1) 7(43.7)
Exp : Experiment al group Cont : Control group
* p < .05

<T a b le 2 > Ho m o g e n e ity t e s t f o r v a r ia b le s re la t e d t o m e n s t ru a l a t t it u d e s a n d s t re s s
b e tw e e n t h e e x p e r im e nt a l a n d c o nt ro l g ro u p s ( N = 5 8 )

Variables
Exp (n = 30) Cont (n = 28)

t p
Mean±SD Mean±SD

Menst rual att itudes 57.07±6.31 54 .56±6.05 1.46 0.14
Str ess 34 1.53±39.36 331.29±49.27 0.64 0.52
Exp : Experiment al group Cont : Control group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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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3±1.88 , 지압 3시간 후 2 .36±1 .90로 시간경과에

따라 통증의 강도는 감소되었다 . 대조군의 월경통의 강

도도 지압 전 5 .14 ±0 .84 , 지압 직후 4 .2 1±1.4 7 , 지압

30분 후 3 .60±1 .64 , 지압 1시간 후 3 .75±1.66 , 지압

2시간 후 3 .57±1 .52 , 지압 3시간 후 3 .50 ±1.4 7로 나

타나 시간경과에 따라 통증의 강도가 감소됨을 볼 수 있

었다 . 실험군과 대조군의 측정시점간 월경통의 강도를

ANCOVA로 비교 분석한 결과 지압 직후 (F = 18 .50 ,

p = 0 .000) , 30분 후 (F = 12 .29 , p = 0 .004 ) , 1시간 후

(F = 12 .37, p = 0 .004 ) , 2시간 후(F = 8 .04 , p = 0 .032)

에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 3시간 후

(F = 6 .66 , p = 0 .063)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에

서 월경통의 강도가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 따라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월경통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

다라는 가설은 일부 지지되었다 .

4 ) 곡골혈 피부온도

실험군의 곡골혈 피부온도는 지압 전에 34 .09 ±0 .9 3

이었고 , 지압 30분 후 35 .0 1±0 .6 7 로 시간의 경과

에 따라 피부온도가 상승하였고 , 월경 7일 날의 곡골혈

의 피부온도는 34 .19±0 .88 이었다 . 대조군의 곡골혈

피부온도는 지압 전에 33 .03±0 .76 이었고 , 지압 30

분 후 34 .7 1±0 .64 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부온도가

상승하였고 , 월경 7일 날의 곡골혈의 피부온도는

34 .09±0 .62 이었다 .

실험군과 대조군의 측정 시점 간 곡골혈의 피부온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압 30분 후 (F = 4 .87 , p = 0 .03)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따라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곡골

혈 피부온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지지되

었다 .

Ⅳ . 논 의

월경은 여성으로서의 정체감 확립과 자아존중감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 (김영미 , 1994 ; 이은희 , 김증임 , 강남

미 , 박영숙 , 이혜경 , 허명행 , 이숙희과 김혜원 , 2002 ;

P edr on-Nu evo, Gon zalez-Un za ga , De Celis-

Car rillo , Reynoso- Isla & Dela Tor r e- Romer al ,

1998) . 월경시 여성들은 신체적 , 심리적 , 정서적으로 불

편감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일상활동의 위축과 함께

생산성 저해를 초래하게 되어 월경시 안정감 , 편안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Woods , 198 5 ;

Ba nik arim & Ch a ck o & Kelder , 2000 ; Wolf &

Schu ma nn , 1999 ; Hillen , Grbava c, J oh nst on ,

<T a b le 3 > Co m p a r is o n o f d y s m e n o r rh e a b e tw e e n t h e e x p e r im e nt a l a n d c o nt ro l g ro u p s
( N = 5 8 )

Group Exp (n = 30) Cont (n = 28)
ANCOVA F p*

Variables Mean±SD Mean±SD
Dysmenorrhea int ensity Before 5.30 ± 1.31 5.14 ± 0.84
Immediately 2.73 ± 1.53 4.21 ± 1.47 18.50 0.000
aft er 30min 2.23 ± 1.50 3.60 ± 1.64 12.29 0.004
aft er 1hr 2 .26 ± 1.68 3.75 ± 1.66 12.37 0.004
aft er 2hr 2 .33 ± 1.88 3.57 ± 1.52 8.04 0.032
aft er 3hr 2 .36 ± 1.90 3.50 ± 1.47 6.66 0.063

Exp : Experiment al group Cont : Cont rol group
p* = Bonferroni method
p* < .05

<T a b le 4 > Co m p a r is o n o f S k in t e m p e ra t u re o f CV2 a c u p o int b e tw e e n t h e e x p e rim e nt a l
a n d c o nt ro l g ro u p s (N = 5 8 )

Group Exp (n = 30) Cont (n = 28)
ANCOVA F p

Variables Mean±SD Mean±SD
Skin temperature of CV2 acupoint ( )
Before

34 .09±0.93 33.03±0.76

Aft er 30min 35.01±0.67 34 .71±0.64 4 .87 0.03
Menses 7day 34 .19±0.88 34 .09±0.62 0.16 0.68

Exp : Experiment al group Cont : Cont rol group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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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r at on & Keogh , 1999 ; Coco, 1999) .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는 가임기 여성 중에서도 월경통

이 가장 심한 10대에서 20대 여성 중 20대 초반의 여자

대학생을 선정하였는데 , 그 이유는 연령과 교육 정도 등

이 매우 동질하며 두 군에 있어서 월경통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변수인 월경태도와 스트레스 정도 , 초경 연령

에 있어서도 동질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연구결과의 신

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 또한 연구

대상자가 자신이 실험군과 대조군중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실험군에게는 삼음교 지압을 실

시하였고 대조군은 양쪽 삼음교 혈자리에 엄지손가락만

을 접촉하였다 .

월경통을 호소하는 여대생에게 삼음교 지압을 한

결 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월경통증 강도에서 지압

직 후 (F = 18 .50 , p = 0 .0 0 0 ) , 30분 후 (F = 12 .2 9 ,

p = 0 .004 ) , 1시간 후 (F = 12 .37 , p = 0 .004 ) , 지압 2시

간 후 (F = 8 .04 , p = 0 .032)에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으며 지압 3시간 후 (F = 6 .66 , p = 0 .06 3)에는

대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에서 월경통의 강도가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 이 결과는 삼음교 지압이 월경통 완화

에 효과가 있음을 지지해 주는 것이다 . 따라서 생리적

기전에 의해 일어나는 월경과정에서 여성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월경통은 삼음교 지압에 의해 조절할 수 있음

이 확인되었다 . 본 연구의 결과는 원발성 월경통 여성에

게 삼음교 지압만을 적용하여 월경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국내외의 연구가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다 .

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통증을 감소시키는 연구가 진행

되었는데 , 월경통증의 유발기전과 비슷한 분만진통시 삼

음교 지압을 제공한 군에 있어서 분만 통증과 분만 소요

시간이 감소된다는 연구결과 (김영란 , 1999 ; 장순복 등 ,

200 1 ; 이병철 , 2000)와 경산모를 대상으로 분만 후 삼

음교 지압을 실시하여 주관적 통증을 측정한 결과 산후

통이 감소하였음이 보고되었다 (김경미 , 2002 ) . 또한 월

경곤란증을 호소하는 120명에게 삼음교 단독자침을 시

행하여 96 .7%의 치료 효과가 나타난 연구 (사효림외 ,

1994 )와도 일치를 보여준다 .

위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삼음교 지압이 자궁관련 통

증에 효과가 있음으로 해석된다 . 통증의 중재에 있어 통

계적인 차이뿐 만 아니라 대상자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통증 감소 효과는 매우 중요하다 .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매 월경주기마다 월경통을 겪는 여성들에게 효과적인 간

호중재 방법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

또한 삼음교 지압 전·후 대상자의 곡골혈 피부온도를

측정한 결과 실험군의 곡골혈 피부온도는 지압 전

(34 .09±0 .9 3 ) , 지압 직후 (34 .64 ±0 .88 ) , 지압 30

분 후 (35 .0 1±0 .67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부온도

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 대조군의 곡골혈 피부

온도도 지압 전 (33 .03±0 .76 ) , 지압 직후 (34 .4 3±

0 .78 ) , 지압 30분 후 (34 .7 1±0 .64 )로 시간의 경과

에 따라 피부온도가 상승하였다 . 실험군과 대조군의 측

정 시점 간 곡골혈의 피부온도는 지압 30분 후

(F = 4 .87 , p = 0 .0 3)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삼음교 지압이 원발

성 월경통을 호소하는 여대생의 곡골혈의 피부온도를 증

가시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 이 결과는 원

발성 월경통 여성에게 삼음교 지압을 시행하여 곡골혈

피부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국내외 연구가 없어

비교하기는 어렵다 . 그러나 피부온도의 변화에 대한 선

행연구에서 박선희 (2002 )는 뇌졸중환자에게 6분간 마사

지를 시행한 결과 통증이 감소되었고 , 피부온도 변화에

서는 마사지 전 32 .49 에서 마사지 후 33 .6 5 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마사지 후 피부온도가 상

승하였음을 보고하였다 . Vick er (1996)는 발반사 마사지

가 척수의 관문조절을 통해 통증전도를 억제하여 월경통

증을 완화하며 혈액순환증진 , 배설촉진 등을 통하여 불

안과 긴장의 완화 , 이완촉진 , 의사소통 증진 , 면역력 증

가 그리고 안녕감 증진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 이는 마사

지와 자침요법이 지압과 기본원리를 같이하고 있는 치료

방법으로 경혈 자극이 피부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 또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곡

(LI4 )에 자침을 시행한 결과 맥락막의 혈류량이 증가되

었고 (Naru se , 2000 ) , 안면신경마비환자의 족양명위경

(足陽明胃經)의 족삼리 (足三里 )와 수양명대장경 (手陽明

大腸經)의 합곡 (合谷)을 자침하여 안면의 온도변화를 적

외선 체열촬영으로 관찰한 결과 합곡을 자침한 경우 족

삼리보다 온도가 더욱 증가하여 안면의 온도변화에는 족

양명위경보다 수양명대장경의 효과가 더 뛰어남이 보고

되었다 (Zh a ng , 1990 ) .

월경통의 경우에는 불통즉통 (不通則痛)과 불영즉통 (不

榮則痛)으로 통증이 발생하였을 때 삼음교지압이 족궐음

과 족소음경의 경맥의 흐름을 원할하게 하여 경근 (經筋)

을 통창 (通暢 )하고 , 또한 순조로운 기혈 (氣血)의 흐름으

로 하복내의 여성 생식기를 영양 (營養)하고 기능을 활성

화시켜 간·신경 (肝·腎經)의 피부 (皮部)에 해당하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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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의 피부 (皮膚)의 온도가 상승된다고 사료된다 .

Ⅴ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삼음교 지압이 여대생의 월경통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한의학의 경락학설 (經絡學說 )을

기반으로 스트레스 , 월경태도 , 월경통의 강도 , 곡골혈 피

부온도를 연구변수로 도출하여 ,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시

차설계(nonequivalent cont rol grou p pret est - post t est

design )를 이용하였다 .

연구기간은 2002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였

으며 서울과 경기도 소재 2개 대학교를 선정하여 월경통

을 호소하는 여학생을 실험군과 대조군에 배정하였다 .

실험군은 30명 , 대조군 28명으로 총 58명이었다 . 삼음

교 지압은 문헌고찰과 전문가 집단의 타당도 조사 , 연구

자 훈련 ,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 자료수집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사전에 제 변수를 측정하고 난 후

실험군에게는 1회 20분간 삼음교 지압을 제공하였으며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처치 직후 , 처치 30분 후 , 1시간

후 , 2시간 후 , 3시간 후에 제 변수를 측정하였다 .

연구도구는 J oh n son (1974 )의 Visu al Analogu e

Scale (VAS)을 이용하여 월경 통의 강도를 , 피부온도계

(Sim s on elect r ic co . , U SA)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곡골 (曲骨)혈에 피부온도를 측정하였다 . 또한 Br ook s-

Gunn과 Ruble (1980)의 월경태도(Menstrual At t it u des

Qu est ion nair e) 측정도구 , 전겸구와 김교헌 (1990 )의

스트레스 도구를 사용하였다 . 수집된 자료는 SAS

pr ogram을 이용하여 χ²- t est , ANCOVA , Bonferr oni

met h od로 비교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설 1 : 실험군과 대조군의 월경통의 강도에는 차이

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

가설 2 : 실험군과 대조군의 곡골혈 피부온도에는 차

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삼음교 지압이 여대생의

월경통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킴을 알 수 있고 시간과 비

용 그리고 노력 면에서 아주 효율적인 월경통 중재 방법

임이 확인되었다 . 통증 감소를 위한 자가 약물투여 방법

이 월경통 감소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며 여성 스스

로가 자신의 건강과 월경통을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매우 의의가 있다 .

제 언

1. 본 연구에서 개발된 20분간 삼음교 지압의 통증감

소 효과가 2시간 지속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2

시간 후 반복 제공하여 그 효과를 규명할 것을 제

안한다 .

2 . 삼음교 지압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순수 대조군

과의 비교연구를 제안한다 .

3 . 삼음교 지압 후 자궁의 반응점인 곡골혈과 비반응

점의 피부온도 변화를 비교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

위의 제안을 기반으로 하여 지압의 통증감소 기전과

과학적 증거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로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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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s t r a c t -

Effect s of SP- 6 Acu p res s u r e on
Dy s m en or rh ea a n d Sk in

Tem p er a t u re a t CV2 Acu p oin t of
Low Ab d om en in t h e Fem a le

College St u d en t s

J u n , Eu n Mi 1 )

Th e pur pose of t his st u dy wa s t o ident ify

effect s of th e SP- 6 a cu pressur e on

dysm enor rh ea , skin t em per at ur e at th e CV2

a cu point . This stu dy wa s a pr et est - post t est

stu dy design wit h a n onequivalent cont rol grou p .

Dat a were collect ed fr om May 1 t o Au gu st 3 1,

2002 . A t ot al of 58 fem ale stu dent s from two

u niver sit ies par t icipat ed in th e stu dy . Am ong

th em , 30 female stu dent s were a ssigned as t h e

exper im ent al gr ou p a n d th e ot h er 28 stu dent s t o

th e cont r ol gr ou p .

Both grou ps were pr et est ed befor e t h e

int ervent ion for th r ee var iables , t h e degr ee of

dysmen orrh ea , a n d skin t em per atu r e at t h e CV2

a cu point . Th en , t h e SP- 6 a cu pr essur e wa s

provided for 20 minu t es for st u dent s in t h e

experiment al gr ou p .

Th e inst rum ent s u sed in t his stu dy inclu ded

t h e Visu al Analogu e Scale developed by

J oh n son (19 74 ) , skin th erm omet er by Sim son

Eect r ic CO ., Menst ru al At t it u des Qu est ionn air e

Scale developed by Br ook s- Gu n n & Ru ble (1980) ,

a n d St r ess scale developed by Chu n an d Kim

(1990) .

Th e dat a wer e a nalyzed wit h t h e SAS

progr am u sin g Chi- squ are t est , t - t est , a nd

ANCOVA an d Bonfer roni m eth od wer e u sed t o

det ermin e significa nt differ ences bet ween t h e

t wo gr ou ps .

Th e result s of t his st u dy are a s follows ;

1. Th er e wa s a st at ist ically significant

differ ence in t h e int en sit y of dysmen orrh ea

aft er th e int ervent ion with t h e

exper iment al gr ou p h aving a lower

int ensit y t h a n t h e cont rol grou p .

2 . Th er e wa s a st at ist ically significant

differ ence in skin t emper atu r e at th e CV2

a cu point 30min (F = 4 .87 , p = 0 .0 3) aft er

t h e int ervent ion wit h t h e exper iment al

gr ou p h aving a high er t emperatu r e .

In con clu sion , t h e SP- 6 acu pressur e h a s

pr oved t o b e a n effect ive nu r sin g int erven t ion

t o r edu ce dy sm e n or r h ea . Th er efor e , it i s

r e com m e n d e d w om e n s u ffer in g fr om

dysmen orrh ea u se t h e SP- 6 acu pressur e .

Key w o rd s : SP- 6 a cu pr essu re , F emale college

stu dent , Dysmen orrh ea ,

CV2 a cu point , Skin t emperat ur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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