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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voice characteristics of the vocal major college students 
through self assessment and acoustical evaluation. 20 vocal major college students and 34 general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F0 (Hz), shim (%) of male 
vocal major students, CPP (dB) and CSID of female students' vocal major students. K-VHI (F), K-VHI 
(E), and NHR were significant for male vocal major college students. The correlation of the spectral-based 
acoustical variables was analyzed by using the K-VHI (F) and L/H ratio (dB) in vowel /a/ and the L/H 
ratio (dB) in the K-VHI, K-VHI (P) and K-VHI (E) of S2 was significantly higher in female vocal major 
student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vocals major students, who are pre-occupational voice 
users, need proper voice habits and continuous voice management through vocal hygien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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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목소리를 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직업적 음성사용자라 하고, 이중에서도 음성사용

의 요구가 심한 그룹을 엘리트 음성사용자라고 

한다(Koufman and Isaacson, 1991). 엘리트 음성사

용자 중 대표적인 것이 보컬(vocal)이다. 보컬을 

전공하는 관련 학과에는 K-POP학과와 실용음악

과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보컬전공 대학생임

에도 불구하고 음성위생이나 발성에 대한 해부생

리학적 기초교육을 받은 경우가 매우 드물고(Lee, 
2014), 인기 있는 가수들의 창법을 모방하거나 리

허설이나 장기간의 연습, 그리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연습실 등과 같은 기능적 혹은 물리적인 환

경특성으로 인해 음성오남용이 많기 때문에 음성

장애 유발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2011; Bae, 2006, The Korean Society of 
Laryngology, Phoniatrics and Logopedics, 2016). 뿐

만 아니라 보컬전공의 특성 상 고음 발성 시 후

두를 고정시키지 않고 후두의 상하 움직임을 사

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기 소모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The Korean Society of 
Laryngology, Phoniatrics and Logopedics, 2016). 또

한 노래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 거친음성이나 

기식음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음성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성대결절 유발률이 높아

질 수밖에 없다(Nam et al., 2010; Yoo, 2010; Lee 
et al., 2014). 결과적으로 보컬전공 대학생에게서 

※ 개인정보 표시제한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3000/JFMSE.2019.10.31.5.1308&domain=http://english.ksfme.or.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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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나타나는 성대결절은 제대로 된 음성훈련과 

음성위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

는 결과라 할 수 있다(Teachey et al., 1991). 따라

서 보컬에 대한 현상학적 관점을 이해하고 음성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양한 평가방법

을 활용해야 된다.
Cohen et al.(2007)는 SVHI가 노래하는 음성의 

상 태 를 측 정 할 수 있 다 고 주 장 하 였 고 , 
Hirano(1981)는 GRBAS를 통해 청지각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Hogikyan and Sethuranman(1999)
는 V-RQOL를 통해 음성과 관련된 삶의 질 평가

의 유용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LEE et al.(2014)은 실용음악 보컬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K-SVHI(Korean-Singer Voice Handicap 
Index)를 실시한 결과, 신체점수(12.36±4.58), 기능

점수(13.32±5.01), 정서점수(18.48±9.00)으로 신체

점수에 비해 정서 점수가 높았다고 하였다. 
Timmermans et al.(2005)은 예비 직업적 음성사용

자를 대상으로 음성위생교육의 전후를 VHI로 비

교하였는데, 그 결과 18개월간 음성위생을 받은 

그룹의 VHI(T)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짐에 따라 

음성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 음성평가들은 평가자의 숙련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

입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Ma and Yiu, 2006). 
이에 반해 MDVP와 같은 시간기반 음향학적 

평가는 음성장애의 심한정도를 수치화할 수 있고 

평가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는 객관적 음성

평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Hong and Hwang(2012)
은 교사와 성악가를 중심으로 자가 평가와 시간

기반 음향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교사 집단

은 기능적 영역(F), 성악가 집단은 신체적 영역

(P)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기본주파수 관련 

변수, 음성강도 변이 관련 변수, 잡음 관련 변수 

등과 같은 음향학적 평가결과, 교사집단 및 성악

가 집단이 정상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아 직업적 

음성사용자 집단의 음질이 좋지 못함을 지적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기반 음향학적 평가는 기

본 주파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심한 기식음성

과 같은 병리적인 음성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

법으로 Hillenbrand and Houde(1996)는 캡스트럼 

분석을 제안하였다. 캡스트럼 분석은 기식음성이

나 목쉰음성의 조화음의 특성을 분석하여 음성의

심한정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Hillenbrand, 
1987). 이와 관련하여 Seo and Lee(2015)는 정상

성인 화자의 속삭임 음성을 켑스트럼과 스펙트럼

으로 분석한 결과, 속삭임 음성에 대한 비정상 

음질 정도를 잘 분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Choi 
and Choi(2013, 2014)도 자가 평가와 객관적 평가

를 병행하는 것은 주관적인 검사만 측정하는 것

보다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음성의 특징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관련 음향학적 변수

들은 주파수를 측정할 수 없는 기식이 심한 음성

장애 환자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

며, 큰 소리로 검사할 경우 음질이 좋지 않더라

도 정상치 범위에 포함되기도 한다는 단점을 주

장하면서 캡스트럼 분석에 대한 유용성을 주장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기반 혹은 스펙트럼 기

반 음향학적 평가도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것

과 정서적인 측면을 평가할 수 없는 단점이 있

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평가가 더 유용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의 가치가 서로 다른 만큼(Kim and CHoi, 
2009), 다차원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더 효율

적이라 할 수 있다. 
직업적 음성사용자들은 직업적으로 음성을 사

용하는 만큼 일생생활 및 삶의 질을 방해할 수 

있는 음성장애를 예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예비 직

업적 음성사용자인 보컬전공 대학생들의 음성상

태를 다양한 음성평가방법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선행연구의 대상자들은 교사나 성악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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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등 직업적 음성사용자들에게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시간기반 음향학적 분석과 

VHI와 같은 자가 평가에 국한되어 진행되었을 

뿐 스펙트럼 기반 음향학적 분석을 통한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관적 음성평가와 

객관적 음성평가의 가치가 서로 다른 만큼 두 평

가방법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 직업적 음성 사용자인 

K-POP학과의 보컬전공 대학생의 시간기반 음향

학적 분석, 스펙트럼 기반 음향학적 분석, 음성 

자가 평가를 이용하여 음성의 음향학적 특성을 

살펴봄과 동시에 주관적 음성평가와 객관적 음성

평가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보컬전공 대학생 집단과 일반 대학생 집단 

간 K-VHI에서 차이가 있는가?
2) 보컬전공 대학생 집단과 일반 대학생 집단 

간 음향학적 분석에서 차이가 있는가?
3) 보컬전공 대학생 집단과 일반 대학생 집단 

간 K-VHI와 음향학적 분석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가.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예비 직업적 음성사용자인 

보컬전공 대학생으로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1~2학년 보컬전공 대학생 20명(남자 10명, 여자 

10명)과 대학교에 재학 중인 1~3학년 일반 대학

생 34명(남자 17명, 여자 17명)이 참여하였다. 대

상자 선정은 최근 3주 이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자, 자가 보고에 의해서 현재 후두질

환의 병력이 있지 않은 자, 만성 후인두 역류를 

앓고 있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고로 

보컬전공 여학생의 경우 과거에 성대결절(2명)과 

폴립(1명), 역류성식도염(1명)을 앓은 경험이 있

고, 보컬전공 남학생의 경우에는 성대결절(1명)과 

후두염(1명)을 앓은 경험이 있었다. 두 집단의 독

립표본 t검정 결과 p>.05로 두 집단은 동질 하였

다(<Table 1> 참조). 

나. 자료 수집 및 분석

대상자에게 K-VHI를 나눠 준 후 작성하게 하

였으며, 음향학적 검사는 소음이 없는 방안에서 

SENNHEISER사의 PC320 G4ME 마이크와 피험자

의 입과의 거리를 10cm 정도 유지하며 편안한 

상태에서 모음 /a/를 5초 동안 발성시켜 음성을 

녹음 하였다.  녹음 된 샘플 중 가장 안정된 2초 

구간을 선택하여 편집 한 후 MDVP 프로그램으

로 분석하였다. 

ADSV는 모음 /a/와 CAPE-V 문장 중 한국어 

번안본인 S1(‘하마가 하루 종일 하품을 하네

요’), S2(‘이 아이는 이름이 나영이에요’), 

S3(‘우리는 익은 감자를 다 같이 먹었어요’), 

S4(‘드넓은 바다에 배 한척이 떠 있어요’)  문

장(Ko DH, 2015)과 한국어 자음과 모음이 적절하

게 포함된 ‘가을 문단’중 ‘무엇보다도 산에 

오를 땐 더욱더 그 빼어난 아름다움이 느껴진

다’를 제시하여 녹음하였고, 모음 /a/는 가장

Subjects Mean Age larygeal pathology 
Male vocal major student 10 22.1 2

Female vocal major student 10 21.0 4
Male control 17 20.53 0

Female control 17 21.76 0

<Table 1>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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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2초 구간을 선택하여 분석하였고, 문장 

과제에서는 문장 앞부분과 뒷부분 쉼 부분은 편

집한 후 분석하였다.

다.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보컬전공 대학생의 음성 자가 

평가와 음성의 음향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 versio 
22.0) 통계처리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보컬전공 대학생 집단과 일반 대학생 집단 간 

K-VHI에서 차이와 음향학적 분석에서 차이를 살

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고, K-VHI와 음향학적 분석결과

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

수를 사용하였다.

라. 신뢰도

자료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평

가자 내 신뢰도는 음성샘플의 무작위로 선정해 

재분석하였고, 평가자 간  신뢰도는 현재 이비인

후과에 재직 중이며 경력 2년차 음성언어치료사

가 음성샘플의 2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분석 

한 후 연구자의 결과와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평가자내 신뢰도 F0(Hz)는 1.00, 
jitt(%)는 .784, shim(%)는 .961, NHR는 .982로 매

우 높았으며, 평가자 간 신뢰도는 F0(Hz) 1.00, 
jitt(%) .753, shim(%) .967, NHR .887로 높게 나타

났다.

Ⅲ. 연구 결과

첫째, 보컬전공 대학생 집단과 일반 대학생 집

단의 K-VHI를 비교한 결과, 기능적인 측면인 

F22, 신체적인 측면인 P21, 정서적인 측면인 E23
과 E24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Table 2> 참조). 

Median(mean±SD) p-value
Vocal Control

F22. Has your voice problem caused you to lose your job? 0(0.4±0.6) 0(0.0±0.2) 0.027

P21. Is your voice worse at the end of the day? 1(1.4±1.4) 0(0.6±1.0) 0.040

E23. Does your voice bother you? 0.5(1.1±1.4) 0(0.1±0.4) 0.007

E24. Are you less sociable because of your voice? 0(0.9±1.3) 0(0.3±0.6) 0.050

<Table 2> K-VHI between the Vocal Majors Student-group and the control-group

Male Female
t p-value t p-value

F0(Hz) -2.528  0.018 -1.131 0.269
jitt(%)  0.519 0.609  1.410 0.190

shim(%)  2.180  0.039  0.983 0.335
NHR  0.587 0.562  0.226 0.824

CPP(dB)-a -.858 0.399 -3.010 0.006

L/H  ratio(dB)-a -1.320 0.199 -.950 0.351
CSID-a 1.711 0.100 2.799 0.010

<Table 3> Results of F0(Hz), jitt(%), shim(%), NHR, CPP, CSID, L/H ratio between the Vocal Majors 
Student-group and the control-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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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vocal major student Female vocal major student

K-VHI K-VHI(F) K-VHI(E) K-VHI K-VHI(P) K-VHI(E)

NHR -.668 -.633 -.797 -.148 .200 -.207

L/H  ratio(dB)-a .547 .776 .283 .516 .291 .395

L/H  ratio(dB)-S2 -.090 .249 .028 -.691 -.713 -.735

L/H ratio(dB)-S4 .352 .669 .405 -.436 -.337 -.530

<Table 4> Results for correlation between F0(Hz), jitt(%), shim(%), NHR and K-VHI

둘째, 보컬전공 대학생 집단과 일반 대학생 집

단 간 F0(Hz), jitt(%), shim(%), NHR등의 시간기

반 음향학적 평가분석 결과, 여자 보컬전공 대학

생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남자 보

컬전공 대학생 집단은 F0(Hz), shim(%)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5, <Table 3> 참조). 그리고 

CPP(dB), L/H ratio(dB), CSID 등의 스펙트럼 기

반 음향학적 평가분석 결과, 여자 보컬전공 대학

생 집단은 CPP(dB), CSID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5, <Table 3> 참조).
셋째, 보컬전공 대학생 집단의 K-VHI와 음향

학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성 보

컬전공 대학생의 경우, K-VHI와 음향학적 변수 

중 잡음관련변수인 NHR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가(p<.05), 여성 보컬전공 대학생의 경우에는 

L/H ratio(dB) 중 S1과 S4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가 있었다(p<.05, <Table 4> 참조).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보컬전공 대학생의 자가음성평가와 

음향학적 평가를 통해 이들의 음성 특성과 자가 

음성 평가와 음향학적인 평가 간 상관관계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보컬전공 대학생 집단

과 일반 대학생 집단간의 K-VHI 차이를 살펴보

았을 때 정서적인 측면의 문항에서 두 그룹간 차

이가 더 명확하게 나타났고, 시간기반 음향학적 

평가결과에서는 남성 보컬전공에서만 유의한 차

이가 있었던 반면, 스펙트럼 기반 음향학적 평가

결과에서는 여성 보컬전공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K-VHI와 음향학적 변수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남성 보컬전공의 경우 

NHR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p<.05), 
여성 보컬전공 대학생의 경우에는 L/H ratio(dB) 
중 S1과 S4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p<.05). 따라서 대상자의 직업적 특성 및 성별 

등에 따라 자가음성평가와 음향학적 평가의 결과

가 상이함으로 다양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대상

자의 음성장애에 대한 특성과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가음성평가의 일환인 K-VHI의 경우, 보컬전

공 대학생이 일반 대학생에 비해 K-VHI의 점수

가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 그러나 F22(‘음성 문제로 인해 소득(수입)에 

감소가 생긴다.’), P21(‘저녁이 되면  목소리가 더 

잠긴다.’), E23(‘내 목소리로 속이 상한다.’), E24
(‘내 목소리 문제로 적극적이지 못할 때가 있다.’) 
등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보컬전공 대

학생의 음성문제는 일반 대학생에 비해 더 큰 상

실감과 불안감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자

신의 음성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보컬 전공 대상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불편함보다 정서적인 측면

에서 불편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라고 여

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Le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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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16)의 성대결절 및 후인두역류 환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 연구의 대

상자였던 성대결절 및 후인두 역류 환자 모두가 

E24의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대부분의 

직업특성이 성악 및 실용음악과 학생이었다는 측

면에서 보컬 관련 전공생들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애민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사를 대

상으로 한 Lee et al.(2012)의 연구에서도 K-VHI의 
문항들 중 F22, P21, E23, E24의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

로 살펴보았을 때, 보컬전공 대학생 집단은 성대

병변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24문항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는 것은 E24문항이 직업적 

음성사용자들의 음성특성을 잘 반영하는 문항이

라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컬전공 대학생의 

경우에는 대중들 앞에서 진행되는 짧은 공연시간

에 최상의 목소리로 공연을 해야 하는 부담이 많

은데, 목소리의 이상이 있다고 느끼게 되면 자신

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는데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기반 및 스펙트럼 기반 음향학적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보컬전공 대학생이 일반 

대학생에 비해 F0(Hz)와 CPP(dB), L/H ratio(dB)가 

낮았고, jitt(%), shim(%), NHR, CSID 등의 변수값

이 높아 음질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실

시한 음성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맥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발성을 하기 위해 목에 힘을 과도하게 주는 

등의 잘못된 발성 방법을 사용하고  불규칙한 수

면과 식습관으로 인해 후인두역류현상이 나타나

는 경우도 있었으며, 흡연자의 경우 흡연량이 많

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을 하는 실용

음악과 전공학생의 경우 jitt(%)와 shim(%)의 값에 

높았다는 Kim et al.(2014)의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처럼 보컬전공 대학생들은 올바르

지 못한 발성습관과 음성위생이 음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

적으로 음성을 쓰는 예비 직업군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음성관리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

다. 
스펙트럼 기반 음향학적 변수인 CPP(dB)와 

L/H ratio(dB)는 양질의 음성일수록 더 높은 값을 

가지고, CSID는 음질이 좋지 않을 경우에 수치가 

높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컬전공 대학생

의 CPP(dB)와 L/H ratio(dB) 값이 일반 대학생보

다 작아, 음질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러한 결과는 제대로 된 발성 훈련을 받지 못한 

결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Balasubaramanium et al.(2015)의 연구에서도 제대

로 된 발성 훈련을 받은 가수 집단의 CPP(dB) 값

이 훈련받지 않은 가수보다 높았음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발성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컬전공 대학생은 일반 대

학생에 비해 음성의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올바

른 발성을 익히지 못한 체 과도한 연습을 할 경

우, 음성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고, 이는 곧 삶의 

질적인 측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하여 사전에 조사한 사례사 내용을 살펴보면, 보

컬전공 대학생의 경우 올바른 발성 혹은 음성위

생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

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고음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목에 힘을 주어야 하고, 배에 

압력을 가하는 등의 부적절한 보상행동이 올바른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올바른 발성 매커니

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보컬전공 대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발성 방법과 음성위생 프

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가 음성 평가와 시간기반 음향학

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자 보컬

전공 대학생 집단의 경우 K-VHI, K-VHI(F), 
K-VHI(E)와 NHR, 남자 일반 대학생 집단의 경우 

K-VHI(P)와 shim(%), K-VHI, K-VHI(F), K-VHI(P)
와 jitt(%)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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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음성을 사용하는데 있어 성대에 무리한 

힘을 주어 발성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과 이

로 인해 성대 접촉의 불완전함으로 많은 힘을 주

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스

펙트럼 기반 음향학적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을 때, 남자 보컬전공 대학생 집단의 경우 

모음 /a/의 K-VHI(F)와 L/H ratio(dB), S4의 과제에

서 K-VHI(F)와 L/H ratio(dB)에서 유의하였고, 여

자 보컬전공 대학생의 경우 S2의 K-VHI, 
K-VHI(P), K-VHI(E)에서 L/H ratio(dB)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일반 남자 대학생 집단의 경

우 S3의 과제에서 K-VHI(P)와 CSID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컬전공 대

학생의 음성을 평가함에 있어 음향학적 평가만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 음성 평가를 함께 시

행하여 이들의 심리적인 요소들과 자신이 느끼는 

음성의 불편함을 참고하여 음성을 관리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의 음성을 관리

하지 않았을 경우 성대병변이 나타 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Yoo (2010)의 연구에서는 평균 공

연시간이 2 ~ 3.5시간인 가수들 중 50% 정도가 

후두 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

럼 절반 이상의 직업적 음성사용자들은 후두 질

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보컬전공 

대학생의 경우에 지속적으로 음성관리를 하지 않

으면 잠정적인 음성장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

다. 물론 본 연구의 대상인 보컬전공 대학생은 2
년 미만의 경력과 공연시간이 15분 정도로 매우 

짧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는 점과 본 연구의 

대상자의 경우에도 남성보컬 대학생 2명이 성대

결절을, 여성보컬 대학생 4명이 성대결절, 성대폴

립, 역류성 식도염 등의 과거 병력이 실제 직업

적으로 음성을 사용할 경우 음성에 미치는 영향

과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연구의 제한점이 

있지만, 후두질환 병력은 30%였음을 감안할 때, 
예비 직업적 음성사용자들 역시 졸업 후 공연장 

및 방송 활동 등에 나가게 되고, 많은 연습시간

과 리허설, 공연을 하게 됨으로 음성남용 및 오

용으로 인한 음성장애가 더욱 높은 비율로 유발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보컬 전공 대학생은 음성사용량이 많고 

또 잘못된 발성습관과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인

해 음성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일상생활에서 음성에 무리를 주고 잘못된 발성을 

사용하는 것을 예방해 줄 뿐 아니라 직업적 음성

사용자들이 음성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을 것으로 체계적인 발성 

훈련과 음성장애 예방 프로그램, 그리고 음성위

생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현

재 국내 대학교들의 K-POP학과 및 실용음악과 

커리큘럼이 보컬중심 전공실기가 전체 커리큘럼

의 42%이상을 차지하는데 반해, 음성관리 및 훈

련에 관한 커리큘럼은 6%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몇몇 대학교의 커리큘럼에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

문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대학 내의 커리큘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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