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누구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출산과

동시에 한 가정의 구성원이 된다 . 인류가 시작한 이래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많

은 변화를 겪어왔으나 오랜 시간 속에서도 그리고 앞으

로도 변하지 않을 것은 바로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것

즉 임신을 통한 출산이라고 할 수 있다 . 인생주기에 있

어서 이러한 임신과 출산 기간은 여성이 결혼하여 어머

니로 전환되는 시기로서 여성 자신에게는 발달과 성숙의

기회이자 태아에게는 선천적 환경으로 출생 후 아기의

성장 발달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기간이다 .

임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여성은 이미 어머

니 됨과 동시에 태아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어머니로

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어머니-태아 관

계는 발달하게 된다 . 어머니가 되는 현상 즉 , 여성이 어

머니로서 갖는 감정·이성·의지·육체 등의 특성을 어

머니 됨(m oth erh ood )이라고 할 때 어머니 됨을 대표하

는 개념중의 하나가 바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mat er nal ident it y)이다. 정체성이란 Erick son (1968)

에 따르면 개인이 나는 누구이며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과거 , 현재 , 미래의 연속성을 인식하

는 것이고 , 자신을 독특한 존재로 인지하며 동일시와 사

회적 역할을 융합하여 하나의 자아를 찾으려는 자아 통

합과정으로 , 특히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것은 여성 자신

의 정체성 탐색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하였

다(김혜원, 홍경자, 1996 ; 신콘사이스 국어사전, 1986) .

어머니 역할과 정체성 형성과의 관계를 보면

Rubin (1967a , b )은 어머니 역할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내재화시킴으로써 어머니 역할을 획득하게 된다고 하여

어머니 역할획득과 어머니 정체성을 거의 동의어로 사용

하였고 , Walk er 등( 1986a )은 어머니 역할획득을 어머

니 정체성이라는 주관적 관점과 어머니 역할수행이라는

행동적 관점의 자신감으로 조작화하였으며 , Mer cer

(198 1)는 어머니 역할을 어머니로서의 책임감과 자신

그리고 영아에 대한 관심의 인지적-정의적 측면인 정체

성의 확립과 함께 이에 적절한 행동을 통합시켜 어머니

로서의 역할수행을 자신감있게 하는 과정으로 보아 어머

니 역할획득의 지표를 양육행동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았

다(김영희 , 1999 ; 이자형 , 1996 ; F owles , 1998 ) . 따

라서 여성이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내부로부터 지각하

고 양육행동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면 어머니 됨을 긍

정적으로 받아들여 자녀 양육을 통해 어머니로서 성숙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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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영아 또한 적절한 자극을 통해 성숙발달하게 된다 .

양육행동에 대해 Winch (1979)는 양육이란 전통적으

로 어머니에게 할당된 표현적 역할로서 좁은 의미의 양

육(nur tu r a nce)은 우유 먹이기 , 목욕시키기 , 옷 입히기

등 아동을 매일 매일 돌보는 것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말 , 행동 , 신체적 접촉을 통한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정서적 만족의 심리적 과정으로 생각하였다 . 이러

한 양육의 기본목표는 아동의 신체적 생존과 건강을 증

진시키고 자립하는 어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능

력 , 최대한의 문화적 가치와 신념에 대한 행동 능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

에는 연령 , 어머니의 상태 , 양육 자신감 , 출산경험에 대

한 인식 , 심리적 상태와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 , 역할대립

과 역할긴장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김미예 외 , 1999 ;

이수연 , 1998 ; F owles , 1998) .

이상에서 볼 때 어머니 됨이란 스스로를 어머니로서

자각하는 주관적 관점인 정체성과 어머니 역할로서 아기

를 돌보는 기술을 학습을 통해 습득하는 행동적 관점인

양육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으며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하고 돌봄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어머니 됨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

출산 후 여성은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정서적 변화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정상

질식 분만인 경우 병원에서 보통 3일째에 퇴원을 하게

되고 제왕절개 분만인 경우도 6- 7일 째에는 집으로 돌아

가게 된다 . 이후 초산모의 경우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자

신의 신체 , 심리적 변화에 적응해야 할 뿐 아니라 전적

으로 어머니에게 의존상태에 있는 신생아를 돌보아야 하

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것은 대부분의 어머니가

퇴원 후 4주 동안 신생아 양육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

며 특히 초산모의 경우 아기 돌봄에 대해 당황함과 긴장

을 느낀다고 한 이혜경(1992)의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으며 , 경산모의 경우도 이미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이전 경험에 대한 인지정도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신체 , 심리적 회복 정도에 따라 어머니 역할학습이 지연

되어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

따라서 어머니 됨과 아기 돌봄에 대한 간호중재가 필요

한 대상은 초산모뿐만 아니라 경험이 있는 경산모의 경

우도 해당되며 이제까지의 연구는 거의 초산모를 대상으

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자신과 아기 돌봄에 대한 교육적

욕구가 가장 강한 시기인 산욕초기에 있는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어머니 됨과 아기 돌봄에 대한 주관적

인지 정도를 확인하여 이에 맞는 중재를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

한편 출산직후부터 퇴원 전까지 관리를 받는 기간동안

간호사는 어머니 역할획득을 돕기 위한 실제적인 간호중

재를 실시할 수 있는 건강관리인으로 , 경험 중심의 학습

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

력을 기르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

에 대해 사전에 들어보았거나 실제 해본 경험이 있는 사

람과 그렇지 않고 처음인 학습자간에는 학습 결과가 판

이하게 다르다고 하였으므로(남철현 , 1998 ; 박노예 ,

199 3) , 이 시기에 초산모만을 주요 대상으로 어머니 역

할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일률적인 교육을 시행하기보다

는 산모 모두를 대상으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돌봄

자신감 정도에 따른 대상자 요구에 기초하는 중재가 적

절히 이루어진다면 이들이 어머니 됨을 더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어머니와

신생아 관계에 있어서 모-아 애착 및 상호작용을 강화시

켜 미래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로의 형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

2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초산모와 경산모를 대상으로 어머니 됨의

주요개념인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신생아 돌봄 자신감

을 알아보고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에 따른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

1) 초산모와 경산모의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알아본다.

2) 초산모와 경산모의 신생아 돌봄 자신감을 확인한다.

3)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신생아 돌봄 자신감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

3 . 용어 정의

1) 산욕초기

산욕기는 생식기가 임신 전 상태로 복구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 산후 6- 8주이며 , 보통 3기로 구분된다 . 이러

한 구분은 산욕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의 다

양한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출산 후 첫 24시간 동안을

산욕직후 , 첫 1주일을 산욕초기 , 그리고 2- 8주기간 동안

을 산욕후기라고 하며 , 산욕직후와 산욕초기에 가장 극

적이고 잠재적인 위험변화가 나타나고 이 시기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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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와의 접촉기회 제공과 같은 간호중재 또한 어머니

됨과 아기 돌봄 자신감에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시기

이다(이경혜 외 , 1997) .

2 ) 어머니 됨(mot h er h ood)

어머니 됨이란 여성이 어머니로서 갖는 감정·이성·

의지·육체 등의 특성 또는 어머니로서의 특성이나 질

그리고 어머니가 되어 가는 모든 개념을 총괄하는 것을

말하며 ,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란 어머니 됨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어머니·영아간의 관계체제에서 어머니로서의

인지와 정서를 뜻하고 이는 어머니 자신의 자아체제 안

으로 임신경험을 결합시켜 이상적인 어머니로서의 이미

지를 점진적으로 순화시키고 , 희망한 특성이나 바램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맡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효정 , 1996 ; 신

콘사이스 국어사전 , 1986 ; Walk er , Mont gomer y ,

1994 ; Webst er , 1983) .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됨에 있어서의 중심 개념으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측정하였다 .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Osgood 등 (19 57)에 의하여

개발된 형용사 어의구별 척도(Sema nt ic Differ ent ia l

Scale)를 이용하여 Walk er (1977)가 발전시키고 고효

정(1996)이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로서 아기 어머

니로서의 자기 정체성 도구(SD Self : Myself as

Mot h er )로 측정한 평가 점수를 말한다 . 어머니로서의

자기 정체성 도구는 모두 11항목으로 되어 있어 득점점

수가 높을수록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긍정적임을 의미

한다 .

3) 신생아 돌봄 자신감

신생아 돌봄 자신감이란 신생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

주기 위한 적절한 보살핌과 애정을 제공하는 양육적인

역할수행에 대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

에 대한 개인적인 확실성의 정도 또는 믿음을 뜻한다

(Ba ndur a , 1977 ; Gola s & Par k s , 1986) .

본 연구에서는 양육적인 역할 중 일상적이고 직접적인

돌보기 활동인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Ph aris (19 78 )의

Self Confiden ce Scale을 사용하였다 . 득점점수가 많을

수록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Ⅱ . 문헌고찰

1 . 어머니 됨 ( m o t h e r h o o d )

출산 후의 시기 즉 , 산욕기는 일반적으로 부부에게 있

어서 흥분되고 기분이 좋은 시기이다 . 그러나 또한 많은

일을 시작할 때이고 그들에게 있어 상당한 지지가 필요

한 시기이기도 하다 . 그 중에서도 특히 산모는 진통과

분만의 힘든 노력 후에 많은 심리적 , 생리적으로 재 적

응해야 될 일들에 직면하게 되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어

머니 됨(mot h er h ood)이다(Miller , 1997) .

어머니 됨은 여성이 어머니로서 갖는 성질 또는 아이

를 양육하려고 하는 어머니의 본능적인 성질로 여성이 태

어나면서 지니는 어머니로서의 천분(天分)을 총칭하며 ,

어머니는 인간의 초기 삶인 신생아기의 성장과 발달에 있

어서 생물학적 , 심리적 , 사회·문화적으로 가장 큰 영향

을 주는 존재로 부부에서 부모로의 이행은 복잡한 인지

적 , 정의적, 행동적 변화를 필요로 하는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어머니 역할과 관련된 행동과 새로운 기술 습득을

요구한다(신콘사이스 국어사전 , 1986 ; F owles , 1998) .

출산 후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영아에게 먹을 것을 주

고 목욕시키는 기술과 같은 능력 뿐 아니라 관심 , 사랑 ,

부드러움 그리고 영아의 신호에 민감함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어머니 됨은 성장기를 통해 학습하게 되고 주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화와 학습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 어머니 역할에 대

한 Ru bin의 초기 연구(1967a , b )와 Mer cer (198 1,

198 5)에 따르면 어머니가 역할에서의 능력을 성취하고

성립된 역할 내에 어머니 역할행동을 통합함으로써 어머

니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편안해 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

다 . 즉 어머니는 자아체계로 중재되는 어머니 역할을 자

신의 정체성으로 내재화시킴으로써 어머니 역할을 획득

하게 되고 이것은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여 어머니의 정체성과 어머니 역할획득을 거의 동의어

로 사용하였다 . 그러나 Walk er 등(1986a )은 어머니의

정체성과 어머니 역할획득을 구분하여 어머니의 정체성

을 어머니 역할획득의 중요한 하나의 구성요소로 보아

어머니와 영아 관계의 인지적이고 애정적인 속성에 초점

을 두었으며 어머니 역할수행을 또 하나의 구성요소로

보아 어머니 정체성이라는 주관적 관점과 어머니 역할수

행이라는 행동적 관점의 자신감으로 조작화하여 정의를

내렸다 . 또한 Walk er 등(1986b )은 어머니 역할수행을

다시 주관적인 면과 객관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어머니

역할획득을 어머니의 정체성 , 주관적으로 지각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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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수행 ,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행동적 어머니 역할수행

으로 보았다 (김영희 , 1999) .

어머니가 되는 것은 여성이 그녀 자신은 물론 다른 것

에 대해 재 정의하는 과정으로 어머니 역할 획득은 지속

적인 과정으로 모방(mimicry ) , 역할극(r ole play) , 환

상(fa nt a sy) , 투입-투사-거부(int r oj ect ion- pr oj ect ion-

r ej ect ion )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정체성(ident it y) 형

성을 통해 획득된다고 하였다 .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의

핵심은 I (mot h er ) a n d you (infa nt )의 개념 안에 있고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다 . 임신동안 어머니로서

의 정체성은 영아의 어머니로서 자신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 로의 방법으로 구성되며 산욕기 동안 어머니로서

의 정체성은 영아에 대한 또는 숙달된 어머니역할을 하

는 사람에 대한 제3자 모델에서 영아와 관련된 자신에게

로 초점의 변화 를 수반한다 . 어머니는 영아에 대해 알게

되고 분만 후 그들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 알게 됨에

따라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향상되고 강화된다 . 정체성

형성은 보통 임신을 계획하기 시작해서 임신 후 장차 부

모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발전하여 산욕기 말경

에 확고해지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증진되며 이러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궁극적으로 어머니와 영아 사이

의 개인적이고 분명한 관계이며 정체성은 특유하기 때문

에 어머니와 각 영아사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조선

영 , 고효정 , 1999 ; F owles , 1999 ; Rubin , 1967a ,

1984 ; Walk er et al . , 1986b ) .

정체성과 관련해서 Sh eeh an (198 1)은 어머니 자신의

자아상에 대한 갈등이 크면 정체성의 혼돈이 증가되어

어머니 역할획득이 지연되고 영아에 대한 신뢰감 형성에

장애를 가져오며 더 나아가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

다고 하였다 . Wak er와 Mont gomer y (1994 )도 분만 후

산모가 자신에 대해 안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행동상의

문제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 어머니로서의 정

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연령 , 사회·경제

적 상태 , 교육수준 , 임신 희망여부 , 임신기간 , 결혼기간 ,

취업유무 ,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정도 , 어머

니 역할 관련 지식 등이 포함되므로 (김혜원 등 , 1996 ;

조선영 , 고효정 , 1999 ) 대상자와 관련되는 요인을 파악

하여 안정적인 정체성 형성을 돕는 요인들을 강화시켜줌

으로써 상호호혜적인 상황에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도

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

2 . 신생아 돌봄 자신감

출산을 통한 아기의 탄생은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

됨과 동시에 부부에게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라는 기존의

부부역할과 더불어 한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가 되는 것은 적응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경험이고 개인 성장을 위한 도

구라고 하였다(김미예 외 , 1999 ) .

현대 사회는 부모 역할에 있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전통적인 가족에서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역할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여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낮에는 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을 통해서만 자

녀들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먹이고 , 입히고 , 씻기는 등 돌보는 역할을 통해 보다 많

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

한 역할의 차이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가정에서 여전히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

양육이란 어린이를 길러 자라게 함 또는 부양하여서

기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양육행동이란 양육에

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산모가 신생아를 돌보는

행위 즉 수유 , 안아주기 , 옷 입히기 , 목욕시키기 , 위험으

로부터 보호하기 등의 과업 중심적 활동인 기계적 측면

과 달래기 , 행동 파악하기 등의 정서적 측면을 포함하고

이러한 양육행동은 산모가 신생아와 접촉하고 상호작용

하면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돌봄이라는 의미는 어머니로

서 아기에게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양육의 개념이다 . (신

콘사이스 국어사전 , 1986 ; 이자형 , 1996 ) .

인간에게 있어서 초기 경험은 그들의 신체 , 지능 , 성

격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분만 후 어머니와

신생아 사이의 조기 접촉에 의한 돌봄의 형태로 이루어

지는 상호작용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고 , 산욕초기는 어

머니가 신생아와의 애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로 확인

되어져 왔다 . 따라서 산욕초기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돌

봄을 제공하는 어머니의 행동과 그러한 돌봄에 반응하는

영아의 행동 및 양자간의 행동반응은 어머니가 제공하는

자극에 대해 영아가 상태반응에서의 변화를 일으키는 즉 ,

생물적 , 무생물적 혹은 사회적 자극과 더불어 체온조절 ,

소화기능 , 심장기능의 안전상태 등 자율적인 계통에 대

한 장애를 극복하고 의식상태의 안전한 조직과 사회화를

촉진시키는 능력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어머니의 돌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하영수 , 1987 ; Klau s &

Ken nell , 1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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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돌봄에 있어서 자신감이란 어머니로의 적응과 행

동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어머니가 되는 적응

에 있어서 큰 힘을 발휘하며 어머니가 된 첫 주 동안 산

모의 느끼기 힘든 어머니 행동의 가장 두드러지는 주관

적 유사성으로서 정의된다(Ru chala & J ames , 199 7) .

신생아 돌봄 자신감이란 , 신생아의 신체적 , 정서적 ,

심리적 ,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양육적인 역할에 대하

여 어머니 스스로 자신을 갖거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

고 믿는 자기 효능감을 뜻하며 자기 효능감(Self-

effica cy) 이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 기대하는 특

별한 결과를 얻기 위한 확실한 행동의 신념과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다(조결자 외 , 1999 ; Dr umm ond , 1997) .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은 어머니 역할획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일 뿐 아니라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

한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어머니 역할을 성공적으

로 수행하게 되면 , 산모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만족한

경험을 하게 되며 , 자신감이나 만족감이 강화될수록 역

할수행을 더 잘 할 수 있게 된다(정은순, 한명은, 1999 ) .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은 어느 하나에 초점을 두고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합

적인 요인들 즉 아기의 기질 ,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

신감 정도 , 배우자 지지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어머

니의 자신감과 어머니 역할 적응은 사회적지지 , 역할 기

대 , 어머니의 나이 , 교육 수준 그리고 출생 전 준비를 포

함하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Ru ch ala ,

J ames , 199 7) .

산욕기 동안 어머니 역할획득과 어머니 역할 수행에

관한 Walk er 등(1986b )의 연구를 보면 초산모에 있어

서의 수유행동과 관련된 자신감은 어머니의 나이 , 교육

수준 그리고 사회경제적 수준만큼이나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고 , 초산모를 위한 육아교육이 어머니의 신생아 양

육행동과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자형( 1998 )의 연구를 보면 초산모의 양육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높았다고

하였다 . 또한 신생아 돌봄의 경험이 없는 초산모와 경산

모를 비교해 볼 때 Ru ch ala 등(199 7)은 신생아 돌봄과

발달에 대한 지식 부족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실제적

또는 인지적 능력과 돌봄을 수행함에 있어 초산모의 자

신감을 방해할 것이라고 하였다 .

이와 같이 어머니는 출산 후 양육자로서의 능력을 습

득함으로써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산욕기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이를 배우게 되므로 간호사는 어

머니가 신생아 돌봄 기술을 습득하고 어머니 역할에 대

해 확신을 갖도록 격려하고 지지함으로써 적응을 촉진시

킬 수 있다(구현영 , 문영임 , 1998 ) .

Ⅲ . 연구방법

1 . 연구설계

본 연구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신생아 돌봄 자신감

및 두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 연구대상

본 연구는 1999년 10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1개 대학병원 분만실에서 정상

신생아를 분만한 후 2- 3일 된 건강한 산모에게 연구목적

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64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

3 .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초산모와 경산모의 어머니로서의 정체

성과 신생아 돌봄 자신감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

1)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측정도구

초산모와 경산모의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Osgood 등(1957)에 의하여 개발된 형용사 어의구

별 척도 (Sema nt ic Differ ent ial Scale)에 의해 어머니

로서의 자기(SD Self ;My- self as Moth er :어머니로서

의 정체성)에 대한 평가적인 영역을 Walk er (1977)가

발전시킨 도구로서 고효정(1996)이 번역하여 수정 보완

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도

구는 대상자가 응답시에 각 개념에 대한 편견이나 맹목

적인 답을 우려하여 질문지의 형용사 낱말들을 척도 양

극에 무작위로 배치하였다 .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도구인 11문항은 어머니로서의

긍정적 정체성(재빠르다 , 기품있다 , 강하다 , 다정하다 ,

좋다 , 성공적이다 , 차분하다 , 기꺼이하다 , 신중하다 , 완

벽하다 , 성숙하다)과 부정적 정체성 (느리다 , 기품없다 ,

약하다 , 매정하다 , 나쁘다 , 실패다 , 흥분을 잘한다 , 마지

못해 한다 , 신중하지 않다 , 부족하다 , 미숙하다) 등과 같

은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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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의 점수범위는 최저 11점에서 최고 77점이며 ,

부정적인 항목은 역환산하여 점수화 하였으며 , 득점의

합이 높은 경우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이 긍정적으로 형

성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 이 도구의 내적 일관성 계수로

고효정(1996) , 김혜원 등(1998)은 0 .8 1로 보고하였으

며 본 연구에서는 0 .77로 나타났다 .

2 ) 신생아 돌봄 자신감 측정도구

초산모와 경산모의 신생아 돌봄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Ph aris Self- Confidence Scale)는

영아울음 의미파악 (1) , 목욕시키기 (2) , 수유(3) , 기저귀

갈아주기(4 ) , 옷 갈아입히기(5) , 배꼽 돌보기(6 ) , 포경

수술부위 돌보기(7) , 안아주기(8 ) , 영아상태설명하기

(9) , 체온측정하기(10) , 손·발톱 안전하게 깎아주기

(11) , 눈·코·귀 깨끗이 해주기(12) , 좋은 엄마 되어주

기(13)등 일상적인 신생아 돌봄 활동과 관련된 13 문항

의 5점 척도로 구성된 도구이다(Ph ar is , 19 78 ) .

평점방법으로는 각 항목에 있어서 매우 자신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5점 , 상당히 자신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4

점 ,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 3점 , 별로 자신이 없다라

고 응답한 경우 2점 , 전혀 자신이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

1점으로 계산하였다 . 이 도구의 점수범위는 최저 13점에

서 최고 65점이며 , 점수의 합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신생

아 돌봄 자신감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

이 도구의 내적 일관성 계수를 백미례(1990)는

0 .82 , 김혜원 등(1998)은 0 .96으로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0 .92로 나타났다 .

4 .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다 .

1) 초산모와 경산모의 인구학적 특성 ,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신생아 돌봄 자신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

해서 빈도, 백분율과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

2 )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 onba ch ' s

alph a를 사용하였다 .

3) 각 요인의 집단간 평균의 차이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 - t est , ANOVA, Pear son Corr elat ion

Coefficient s를 시행하였다 .

Ⅳ . 연구결과

1 .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 총 64명의 어머니 중 초산모는 2 7명

(4 2 .2 %)이었고 경산모는 37명(57 .8 %)이었다 . 대상자

의 연령분포는 23세에서 38세이며 , 평균 연령은 초산모

28세 , 경산모 30세로 나타났다 . 교육수준은 고졸인 경우

초산모 13명(48 .1%) , 경산모 25명(67 .6%)으로 경산

모가 더 많았고 전문대졸이상인 경우는 초산모가 14명

(5 1.9 .%)으로 경산모 12명(33 .3%)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 종교는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등의 종교가 있는

경우가 초산모 13명(4 8 .1%) , 경산모가 26명(70 .3%)

으로 경산모가 더 많았고 , 종교가 없는 경우도 초산모

14명(51 .9 %) , 경산모 11명(29 .7%)으로 나타났다 . 직

업유무에서는 초산모 20명(74 .1%) , 경산모 28명

(75 .7%)이 직업이 없었고 직업이 있는 경우는 초산모

7명(2 5 .9%) , 경산모 9명(24 .3%)였다 . 월 총수입 평균

은 초산모가 139만원 , 경산모가 175만원 정도였다 . 평

균 결혼기간은 초산모 28개월 , 경산모 63개월로 나타났

다 . 가족형태로는 핵가족이 초산모 77 .8% , 경산모

78 .4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대상자의 출생순위에서

초산모가 장녀인 경우 10명(37%) , 경산모가 차녀이하

인 경우가 22명(59 .5%)로 가장 많았다<표 1>.

2) 산과적 특성

대상자의 임신주수는 30주에서 4 2주까지로 초산모

38 .9주 , 경산모 38 .7주로 비슷하였으며 , 분만형태는 초

산모의 경우 제왕절개분만이 20명(74 .1%)으로 7명

(26 .9 %)의 정상질분만에 비해 약 3배 가량 더 많았으

나 경산모의 경우는 제왕절개분만 18명(48 .6 %) , 정상

질분만 19명(5 1.4 %)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 아기의 성

별에 대해서는 초산모인 경우 남아가 17명(6 3%) , 여아

가 10명(37%) , 경산모인 경우 남아가 2 3명(62 .2 %) ,

여아가 14명(37 .8 %)으로 나타났다 . 출생시 아기의 평

균체중은 초산모의 아기인 경우 3 .30k g이었고 경산모의

아기인 경우 3 .22k g이었으며 , 수유방법은 모유인 경우

가 초산모 16명(59 .3%) , 경산모 15명(40 .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혼합유를 먹이는 경우로 초산모 9명

(33 .3%) , 경산모 13명 (35 .1%)였고 , 우유를 먹이는 경

우는 초산모 2명(7 .4 %) , 경산모 9명(24 .3%)으로 나타

났다〈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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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특 성

초 산 모 (27명) 경 산 모 (37명) 전 체 (64명)
빈도(%) 평균±표준편차 빈도(%) 평균±표준편차 빈도(%) 평균±표준편차

연 령 25세 이하 2(7.4) 28 .04±2.89 0( 0 .0) 30 .11±2.75 2( 3.1) 29 .23±2 .97
26 - 30세 22(81.5) 23(62 .2) 45(70 .3)
31세 이상 3(11.1) 14 (37 .8) 17(26 .6)

교육수준 고졸 13(48 .1) 25(67 .6) 38(59 .4)
전문대 이상졸 14 (51.9) 12(32 .4) 26(40 .6)

종 교 기독교/ 천주교 3(11.1) 7 (18 .9) 10(15 .6)
불교 10(37 .0) 19(51.4) 29(45 .3)
없슴 14 (51.9) 11(29 .7) 25(39 .1)

직 업 유 7(25.9) 9 (24 .3) 16(25 .0)
무 20(74 .1) 28(75 .7) 48(75 .0)

월 100만원이하 10(37 .0) 138 .52±43 .74 14 (37 .8) 174 .86±82 .45 24 (37 .5) 159 .53±70 .72
평균수입 101- 200만원 16(59 .3) 15(40 .5) 31(48 .4)

201- 300만원 1( 3.7) 5 (13 .5) 6 ( 9.4)
301만원이상 0( 0.0) 3 ( 8 .1) 3 ( 4 .7)

결혼기간 11개월이하 4 (14 .8) 27 .56±21.23 0( 0 .0) 62 .70±33.61 4 ( 6.3) 47 .87±33 .73
12- 23개월 10(37 .0) 1( 6 .4) 11(17 .2)
24- 35개월 8(29.6) 8 (21.6) 16(25 .0)
36-47개월 2( 7.4) 8 (21.6) 10(15 .6)
48개월이상 3(11.1) 20(54 .1) 23(35 .9)

가족형태 핵가족 21(77 .8) 29(78 .4) 50(78 .2)
대가족 6(22.8) 8 (21.6) 14 (21.8)

어머니의 장녀 10(37 .0) 7 (18 .9) 17(26 .6)
출생순위 차녀이하 8(29.6) 22(59 .5) 30(46 .9)

막내 9(33.3) 7 (18 .9) 16(25 .0)
외동 0( 0.0) 1( 2 .7) 1( 1.6)

<표 2 >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

구 분
특 성

초 산 모(27명) 경 산 모(37명) 전 체(64명)
빈도(%) 평균±표준편차 빈도(%) 평균±표준편차 빈도(%) 평균±표준편차

임신주수 36주 이하 2( 7 .4) 38.85±1.75 7(18 .9) 38 .51±2.14 9(14 .1) 38 .66±1.98
37-40주 18(66.7) 27(73.0) 45(70.3)
4 1주 이상 7(25 .9) 3 ( 8 .1) 10(15.6)

분만형태 정상질분만 7(25 .9) 19(51.4) 26(40.6)
제왕절개분만 20(74 .1) 18(48.6) 38(59.4)

아기성별 남 17(63.0) 23(62.2) 40(62.5)
여 10(37.0 14 (37.8) 24 (37.5)

출생시 3kg 이하 6(22 .2) 3 .30±0 .44 10(27.0) 3 .22±0 .53 16(25.0) 3 .25±0 .49
체중 3 .01- 3 .50 13(48.1) 15(40.5) 28(43.8)

3 .51-4 .00 7(25 .9) 11(29.7) 18(28.1)
4 .01 이상 1( 3 .7) 1( 2 .7) 2 ( 3 .1)

수유방법 모유 16(59.3) 15(40.5) 31(48.4)
우유 2( 7 .4) 9 (24 .3) 11(17.2)

혼합유 9(33 .3) 13(35.1) 22(3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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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총 11문항인 어머니 정체성 측정도구는 긍정적 정체

성 측정 문항과 부정적 정체성 측정 문항으로 이루어졌

으며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측정한 결과 최저 11점에서

최고 77점까지의 점수범위 내에서 초산모 평균 55 .4 1

점 , 표준편차 7 .84 , 경산모 평균 53 .8 1점 , 표준편차

7 .0 5를 보여 초산모의 정체성 측정점수가 경산모의 정체

성 측정점수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나 전체 평균점수는

54 .48점 , 표준편차 7 .38을 기록하였다 . 이것으로 초산

모의 경우가 경산모보다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더 긍정

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측정도구의 7점 척도 문항을 분

석해 보면 어머니로서 기꺼이 한다에서는 초산모 (5 .89

점)과 경산모(5 .78점)으로 둘 다 아주 기꺼이 함을 나타

내는 쪽인 5 .83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 어머니로서

품위있다에서는 초산모(4 .33점)과 경산모(4 .4 3점)으로

보통에 가까운 쪽인 4 .3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

다<표 4 >.

<표 3 >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점수 분포

구 분

점수범위

초 산 모(27명) 경 산 모(37명) 전 체(64명)

빈도(%) 평균±표준편차 빈도(%) 평균±표준편차 빈도(%) 평균±표준편차

50점 이하 10(37 .0) 55 .4 1±7.84 12(32 .4) 53 .81±7.05 22(34 .4) 54 .48±7 .38

51- 60점 10(37 .0) 19(51.4) 29(45 .3)

61- 70점 5(18.5) 6(16 .2) 11(17 .2)

71점 이상 2( 7.4) 0 ( 0 .0) 2 ( 3 .1)

<표 4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측정문항분석

구 분

문 항

초 산 모(27명) 경 산 모(37명) 전 체(64명)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어머니로서 나는
1. 재빠르다 - 느리다 4 .4 1 ± 1.22 4 .86 ± 1.18 4 .67 ± 1.21
2 . 품위있다 - 품위없다 4 .33 ± 0 .88 4 .43 ± 0 .99 4 .39 ± 0.94
3 . 약하다 - 강하다 4 .81 ± 1.14 4 .43 ± 1.37 4 .59 ± 1.28
4 . 다정하다 - 매정하다 5 .33 ± 1.39 4 .86 ± 1.32 5 .06 ± 1.36
5 . 좋다 - 나쁘다 5 .33 ± 1.39 5.14 ± 1.27 5 .22 ± 1.17
6 . 실패다 - 성공적이다 5 .30 ± 1.23 4 .97 ± 1.14 5 .11 ± 1.18
7 . 불안정되다- 안정되다 5 .19 ± 1.11 5.32 ± 1.33 5 .27 ± 1.24
8 . 기꺼이하다*-마지못해하다 5 .89 ± 1.19 5.78 ± 1.16 5 .83 ± 1.16
9 . 신중하지않다- 신중하다 5 .81 ± 1.04 4 .81 ± 1.68 5 .23 ± 1.52
10 . 완벽하다* - 부족하다 4 .44 ± 1.01 4 .59 ± 1.07 4 .53 ± 1.04
11. 성숙하다* - 미숙하다 4 .56 ± 1.19 4 .59 ± 1.07 4 .58 ± 1.15

* 역환산

<표 5 > 돌봄 자신감점수 분포

구 분

점수범위

초 산 모(27명) 경 산 모(37명) 전 체(64명)

빈도(%) 평균±표준편차 빈도(%) 평균±표준편차 빈도(%) 평균±표준편차

30점 이하 0( 0.0) 44 .0±7.78 2( 5 .4) 46 .81±9 .90 2( 3.1) 45 .63±9 .10

31-40점 11(40 .7) 4 (10 .8) 15(23 .4)

4 1- 50점 11(40 .7) 19(51.4) 30(46 .9)

51- 60점 4 (14 .8) 9 (24 .3) 13(20 .3)

61점 이상 1( 3.7) 3( 8 .1) 4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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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생아 돌봄 자신감

일상적인 신생아 돌봄 활동과 관련된 13 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된 도구로 돌봄 자신감을 측정한 결과 최저

13점에서 최고 6 5점까지의 점수범위 내에서 전체 돌봄

자신감 점수는 4 5 .63점 , 표준편차 9 .10이었고 , 초산모

평균 44 .0점 , 표준편차 7 .78 , 경산모 평균 4 6 .8 1점 , 표

준편차 9 .90으로 경산모가 초산모보다 돌봄에 있어서 더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5점 척도인 신생아 돌봄 자신감 측정도구의 문항을

분석해 보면 전체평균 4 .00점으로 아기옷 갈아입히기가

초산모(3 .74점)과 경산모(4 .19점)으로 나타나 가장 높

았으나 초산모와 경산모로 나누어 평균점수를 비교하였

을 때 초산모의 경우 좋은 엄마 되어주기가 3 .93점으로

아기옷 갈아입히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초산모가

어머니 정체성 측정 점수에서 경산모보다 점수가 더 높

게 나온 결과와 일치됨을 볼 수 있다 . 포경수술부위 돌

보기는 초산모(2 .6 7점)과 경산모(3 .05점)으로 나타나

전체평균 2 .89점으로 가장 낮았다<표 6 >.

4 .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돌봄 자신감과의 관계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자신감은 정적인 상관관계

(r = 0 .29 , P = 0 .03)를 나타냈다<표 7>.

<표 7 >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돌봄 자신감과의 상관관계

어머니 정체성

돌봄 자신감 0 .29
(P = 0 .03)

Ⅴ . 논 의

1 .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여성이 실제로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출산을 통해 아

기를 낳았다는 것만 가지고 단순히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니라 임신시부터 아기에 대해 준비를 하는 것과 연관

지어 출산 후에도 아기를 돌보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기

쁨을 느끼고 동시에 갈등하면서 어머니로 적응되는 것이

다 . 이처럼 여성의 어머니 됨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리 ,

심리적 과정을 통해 본능이 아닌 돌보는 학습을 통해 형

성된다(이자형 , 1998) .

분만 직후 병원에 머물고 있는 동안 산모는 자신의 신

체 , 심리적 변화에 적응해야 함과 동시에 모아동실이 아

니면 정상 질분만인 경우 짧게 몇 시간에서 제왕절개분

만인 경우 길게 2- 3일 동안 신생아를 직접 보지도 못하

므로 어머니 됨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

끼게 된다 .

본 연구결과 대상 산모의 어머니 정체성은 11점에서

77점까지의 범위 중 54 .4 8점을 나타내 중간 이상의 범

위에 속하므로 긍정적인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초산모(55 .4 1점)의 경우 경산모(53 .8 1

점)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 이것은 실제로 돌봄

활동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함으로써 주관적으로 어머니

로서의 마음가짐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경

산모인 경우 이전의 돌보기 활동수행 경험에 근거하여

어느 정도 자신의 어머니 됨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음을

뜻한다 . 이러한 결과는 산욕초기 초산모를 대상으로 측

<표 6 > 돌봄 자신감 측정문항분석

구 분

문 항

초 산 모(27명) 경 산 모(37명) 전 체(64명)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1. 아기가 우는 이유 알아내기 2 .93 ± 0 .78 3 .4 1 ± 0 .80 3 .20 ± 0 .82
2 . 혼자서 아기 목욕시키기 2 .78 ± 0 .85 3 .16 ± 1.07 3 .00 ± 0 .99
3 . 아기에게 젖 먹이기 3 .48 ± 0 .75 3 .4 1 ± 1.17 3 .44 ± 1.01
4 . 능숙하게 기저귀 갈아주기 3 .59 ± 0 .97 4 .16 ± 1.12 3 .92 ± 1.09
5 . 아기의 옷을 갈아 입히기 3 .74 ± 0 .86 4 .19 ± 1.17 4 .00 ± 1.07
6 . 아기의 배꼽 돌보기 2 .85 ± 0 .95 3 .4 1 ± 1.17 3 .17 ± 1.11
7 . 포경수술부위 돌보기 2 .67 ± 0 .92 3 .05 ± 1.10 2 .89 ± 1.04
8 . 아기를 편안하게 안아주기 3 .48 ± 0 .85 3 .70 ± 0 .97 3 .61 ± 0 .92
9 . 아기상태를 의료진에게 자세히 설명하기 3 .70 ± 0 .95 3 .35 ± 0 .89 3 .50 ± 0 .93
10 . 아기의 체온재기 3 .70 ± 0 .78 3 .57 ± 1.04 3 .63 ± 0 .93
11. 아기의 손톱 깎아주기 3 .48 ± 1.01 3 .89 ± 1.02 3 .72 ± 1.03
12 . 아기의 눈, 코, 귀 청결히 닦아주기 3 .67 ± 0 .78 3 .76 ± 0 .95 3 .72 ± 0 .88
13 . 아기에게 좋은 엄마되어주기 3 .93 ± 0 .68 3 .76 ± 1.01 3 .83 ± 0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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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이은숙(1992 )의 54 .36점과 김혜원 등 (1998 )의

52 .67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 어머니 정체성 측정문항을

분석해 보면 초산모인 경우 어머니로서 기꺼이 , 신중하

고 , 다정하게 , 성공적이며 , 안정적이라고 보통이상으로

지각하고 있는 반면 , 완벽함 , 성숙됨 , 품위 있음 , 강함 ,

재빠름 등에서는 보통이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 경산모의 경우는 어머니로서 기꺼이 , 안정되게 , 좋으

며 성공적이고 재빠르며 신중하다고 보통이상으로 느끼

는 반면 완벽함 , 성숙됨 , 강하고 품위 있음은 보통이하로

지각하고 있었다 . 완벽과 성숙됨 그리고 강함은 시간적

으로 많은 경험 후에 습득될 수 있는 문항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높아질 수 있다 .

Walk er와 Mont gomer y (1994 )은 분만 후 산모가

자신에 대해 안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자녀

의 사회적 능력과 행동상의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고 , McMah on (1999 )도 어머니 정체성을 행동적

요소와 정서적인 요소로 설명하여 행동적인 요소는 신생

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 , 어머니의 행동 , 어머니 능력

의 주관적인 평가 등을 포함하며 정서적인 요소는 자존

감의 통합 , 아기에 대한 애착정도 그리고 출생 후의 부

정적인 감정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 일반적으로 임

신 확인이후 분만 후 3- 10개월에 걸쳐 어머니로서의 정

체성은 획득되므로 산전관리시부터 외래에서 기다리는

동안을 이용해 행동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임신 관련 비디오 상영 등의 간호중재를 통해 산모

자신의 정체성형성을 도와주어야 한다 .

2 . 신생아 돌봄 자신감

Mer cer (198 1)는 어머니 정체성 형성을 위해 근본적

으로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에 있어서의 어머니 수

준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자신감은 어머니 역할

획득의 가능성 , 기술의 축적 그리고 자아상 형성의 복잡

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 또한 산욕초기 어머니

의 돌봄 활동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면 어머니로서의 자아

개념이 높아질 뿐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만족감도 느끼게

된다는 보고에 비추어 어머니로서의 돌봄 활동의 중요성

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시기에 어머니 역할을 올바로

수용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신생아 돌봄에 대한 교육과

지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김영희 , 1999 ; 백미례 ,

1990 ; 이영은 , 1992 ; 이자형 , 1998 ; 정계하 , 199 3) .

본 연구결과 대상 산모의 신생아 돌봄 자신감 점수는

13점에서 65점의 범위 내에서 4 5 .63점을 나타내 보통

이상의 자신감을 보였으며 초산모는 44 .0점 그리고 경산

모는 4 6 .8 1점으로 경산모가 돌봄에 있어서는 더 자신감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결과는 초산모는 경산모에

비해 자신감이 낮으며 산욕초기의 산모는 산욕후기의 산

모에 비해 자신감이 낮은 반면 연령이 많을수록 자신감

이 높다고 한 정은순 등( 1999 )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

본 연구와 동일한 자신감 도구를 이용해 산후 3일 된 초

산모를 대상으로 측정한 Walk er 등(1986a )은 4 8 .52

점 , 이은숙(198 7)은 4 9 .8 1점 , 산후 5- 6일된 초산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미경(1990)은 4 2 .9 5점 , 김혜원 등

(1998)은 4 5 .50점 , 조결자 등(1999 )은 59 .10점 , 그리

고 분만 후 4- 6주에 영아 돌보기 자신감을 측정한 백미

례( 1990 )는 42 .48점으로 보고하였다 .

신생아 돌봄 자신감 측정 문항분석 결과 초산모인 경

우 가장 자신있는 문항은 좋은 엄마 되어주기 , 아기옷

갈아입히기 , 아기상태 설명하기 , 체온재기였으며 , 경산

모인 경우는 아기옷 갈아입히기 , 기저귀 갈기 , 손톱깎

기 , 청결히 닦아주기등으로 나타났고 , 가장 자신없는

문항은 초산모인 경우 포경수술부위 돌보기 , 목욕시키

기 , 배꼽 돌보기였고 경산모인 경우도 포경수술부위 돌

보기 , 목욕시키기 , 아기상태 설명하기로 나타났다 . 이

것은 산후 1일된 초산모를 대상으로 영아 돌보기에 대한

걱정을 조사한 Bull (198 1)의 연구결과 질병증상 , 수유 ,

기저귀 갈기 , 목욕 , 제대관리 등의 신체간호와 옷 입히기

순으로 나타난 것과 Bar net t 등(1970)의 연구결과 수

유 , 아기 행동 , 목욕시키기 , 기저귀 갈기 영아 돌보기 활

동에 관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 및

돌보기 활동을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는 결과(김혜원 외 ,

1998)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

본 연구에 있어서 특이할만한 사항은 초산모의 경우

일상적인 신체적 돌봄보다는 주관적인 좋은 어머니 됨에

가장 높은 자신감을 보인 점으로 이 결과는 어머니로서

의 정체성과 관련해 초산모가 경산모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것과 관련되며 , 산욕초기 초산모는 대부분 영아를

처음에 안는 것조차도 무섭고 , 영아가 울 때 어떻게 해

주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해 하고 , 어머니로서의 마음가

짐이나 단순한 양육행동에 관한 자신감은 높으나 , 영아

행동 이해나 실제적 , 기술적 측면에서의 양육행동 등에

관한 자신감은 낮았다는 정은순 등 (1999 )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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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욕초기는 신생아의 의존적인 특성으로 어머니가 신

생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어머니로

서의 역할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 신생아 돌보

기 활동은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

기술과 이해이며 돌보기 활동을 포함한 어머니 역할획득

은 본능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으로

이자형(198 1)의 산모의 신생아 애착행위에 관한 연구에

서도 분만 후 첫 접촉시 돌보는 활동을 한 산모는 8 .7%

로 극히 적었고 22 .7%의 산모가 아기를 안고만 있었다

고 하였다 . 또한 대부분의 산모들은 퇴원 후 4주 동안

신생아 양육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게되어 양육과 관련

된 교육 요구도가 높으며 특히 신생아 돌봄에 대한 어머

니의 자신감은 아기의 양육경험이 없는 분만 직후보다는

아기를 기르면서 학습되어 지식과 기술이 확장되지만 어

머니가 교육을 받게 되면 더 확장되어 자신감이 증가하

였다는 조결자 등(1999)의 결과와 신생아 돌보기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초산모가 교육을 받지 않은 초산모보다

자신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

다는 서영미(1998)의 연구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 분만

후 산모가 병원에 머물고 있는 동안 학습기회가 주어지

게 되면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분만 후 4- 6주 경에는 어머니 역할에 대해 적절히 적응

하여 자신감을 갖게 된다(이은숙 , 1988 ; 이혜경 ,

1992 ) . 따라서 출산 전후시기에 이루어지는 의료진 특

히 임산부와 가장 많은 접촉의 기회를 갖는 간호사에 의

한 실제적이고 기술적인 돌봄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

는 기회를 부여하는 , 신생아 돌봄과 어머니 역할에 대한

중재의 내용과 정도는 산모의 어머니 됨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치게 된다 .

3 . 어머니 정체성과 돌봄 자신감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 있어 실질적인 어머니로서 느끼

고 행동하는 산욕초기는 장차 어머니 역할로의 발돋음을

내딛게 되는 시점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며 이 시기

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올바로 수용하고 실행할 수 있

도록 신생아 양육에 대한 교육과 지지가 제공되면 어머

니로서의 정체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신생아 돌봄에 대

한 자신감도 높아져 어머니-영아 애착행위 혹은 어머니-

영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혜원 외 ,

1998 ; 백승남 외 , 1996) .

본 연구에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돌봄 자신감과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r = 0 .29 ,

P = 0 .0 3)를 보였으며 , 김혜원 등(1998)의 산욕초기 초

산모의 모성 정체성과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에 관한

연구에서도 중정도(r = 0 .376 1, P = 0 .000 1)의 상관성을

보였다 .

이상의 결과로 초산모의 경우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높으면 신생아 돌봄에 대한 자신감 또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관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경산모의 경

우 신생아 돌봄 자신감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어머니로

서의 정체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 산모를 대상으

로 어머니 역할관련 간호중재를 실시할 때 간호사는 초

산모에게는 신생아 돌봄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경산모인 경우는 어머니로서

의 정체성 형성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산전 산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

Ⅵ . 결 론

본 연구는 산욕초기 산모의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신

생아 돌봄 자신감을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1999년 10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경주시내

1개 대학병원에 입원한 64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질문지

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

1)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11점에서 77점까지의 점

수에서 초산모의 경우 55 .4 1점 , 경산모의 경우

53 .8 1점으로 전체평균 54 .48점을 기록하였다 .

정체성 측정문항 중 초산모와 경산모 둘 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어머니로서 기꺼이 한

다였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어머니로

서 품위 있다로 나타났다 .

2) 신생아 돌봄 자신감은 13점에서 6 5점까지의 점수

에서 초산모의 경우 44 .0점 , 경산모의 경우

46 .8 1점으로 전체평균 4 5 .63점으로 나타났다 .

초산모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좋

은 엄마 되어주기 , 경산모의 경우 아기옷 갈아입

히기였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초산모

와 경산모 둘 다 포경수술부위 돌보기로 나타났다 .

3)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신생아 돌봄 자신감과의

관계는 정적인 상관관계(r = 0 .29 , P = 0 .03)를 나

타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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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연구대상 산모에 있어서 산욕초기 어머니로

서의 정체성은 초산모가 경산모보다 높게 나왔고 , 신생

아 돌봄 자신감은 경산모가 초산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신생아 돌봄 자신감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따라서 초산모의 높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지지하고 신생아 돌봄에 있어서

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경산모의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형

성에 긍정적으로 관련되는 요인을 확인하여 이들을 강화

시키며 돌봄 자신감을 지지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를 제

공하여 산욕초기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신생아 돌봄 자

신감을 상호 증진시킴으로써 건강한 모아 관계형성의 기

반을 마련할 수 있다 .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자면 초산모와 경산

모를 대상으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신생아 돌봄 자신

감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신생아 돌봄 자신감을 증진시킬

간호중재 개발이 요구되며 , 간호중재프로그램 적용 후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신생아 돌봄 자신감의 변화 관찰

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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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 h e rh ood a n d Ro le Con fid en c e
in t h e Im m ed ia t e Pos t p a r t u m

Per 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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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ng , J ee Y u n·Park , S e Y ou ng , A n , Ok Sim *

Park , S ook H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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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 a mot h er is mot h er h ood which mea ns

mat er nal r ole at t a inm ent a nd h a s t o m eet

m at er n al ident it y a n d r ole confidence of car ing

infa nt .

Th is st u dy wa s design ed t o examine mat er n al

ident it y a s a moth erh ood an d r ole confidence in

t h e immediat e post par tu m period , a nd t h en

explain th e corr elat ion s of t h em . Dat a wer e

collect ed for 2 month s by qu est ionn air es fr om 64

m oth er s in t h e h ospit a l . Th e scales wer e t o

m e a s u r e m ot h er h ood qu es t ion n a ir e w h ich

con si s t ed of 1 1 it em s a n d r ol e con fid e n ce

qu est ion nair e which consist ed of 13 it em s .

Th e a nalysis of dat a wa s done wit h SPSSWIN

pr ogr am for descript ive st at ist ics a nd t - t est ,

ANOVA , Pear son Corr elat ion coefficient s .

Th e r esult s wer e as follows :

1 . Mea n scor e of m at er n al ident it y of primipar a

wa s 55 .4 1 a nd mu lt ipar a wa s 53 .8 1 .

In t his ou t come pr imipar a ' s scor e was high er

t h a n mu lt ipar a ' s .

2 . Mea n scor e of r ole confidence of primipar a

was 44 .0 an d mult ipar a wa s 46 .8 1 .

Mult ipar a ' s scor e was high er th an primipar a ' s .

3 . Cor r elat ion bet ween mat er nal ident it y a n d

r ole confidence wa s r = 0 .29 (P = 0 .0 3) .

Th is wa s a int er est in g r esult . Becau se ma ny

st u dies r epor t ed t h at primipar a h a d a lower

scor e of mat er nal ident it y a nd r ole confidence

t h a n mult ipar a ' s . But t his st u dy sh owed t h at

primipar a ' s scor e of mat er nal ident it y wa s

h igh er th a n mu lt ipar a ' s . So nu r se h as t o

su pport pr imipar a ' s ident it y a s a m oth er , t aking

a dva nt a ge of nu r sin g int ervent ion fr om pr enat al

t o post nat al per iods . Also nu r se h a s t o offer

m any oppor tu nit ies t o experience pr emipar a s

a n d mu lt ipar a s h ow t o car e th eir infa nt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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