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지난 110여 년 동안 간호사들은 서양문화중심의 의료

환경에서 질병중심의 건강관리를 하면서 정상으로부터

이탈된 것으로 보이는 질병의 징후나 증상 등의 의료제

공자의 입장에서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지표에만 관심을

보여 왔다(이종찬 , 1992 ) . 서양문화 중심의 의료제도 속

에서 문제 중심적인 간호에 익숙한 간호사들은 출산여성

의 건강관리 시에 비판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출산여성

개인의 주관적인 신념이나 감정 등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 그러나 현재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전통 , 신념 및 가치관에 따라 건강행위를 하는 것으로

밝혀져 오늘날 세계적으로 문화 중심적 건강관리의 정당

성이 점차 검증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

따라서 우리나라 임부의 고유의 건강행위에 해당되는

태교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

다 . 태교는 문화적 속성이 강한 민속적 출산관련 건강관

리 행위이다 . 최근에 소자녀 출산과 함께 최고로 건강한

수준의 아기를 출산하려는 욕구와 함께 태교를 하는 여

성들의 분포는 커지고 있다 .

19 74년대의 최경옥의 연구로부터 김혜자(199 1) , 최

연순과 김현옥(199 5) 등의 연구를 통하여 알려진 바 임

부들의 78- 92 %가 태교를 하고 있으며 , 그들 중의 9 3%

가 태교의 효과를 믿고 있고 , 태교의 효과를 믿는 여성

들 중의 92 %는 딸이나 아들에게 전수하기를 원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 이렇듯 태교는 대중적으로 이미 많은 임

부들이 이미 실행하고 있고 , 앞으로 실행할 의지가 있는

범문화적인 임부 자가관리로서 중요한 사회 문화적인 요

인으로 주목받게 될 것이다 .

그러므로 대상자의 최적의 건강 상태를 도모하고 , 건

강행위를 도모해야 하는 건강 관리자들은 임부들의 토착

적 신념과 행위를 이해하며, 임부들의 자가 관리 및 출산준

비를 위한 기존의 임부교실에 우리나라의 고유한 건강행

위인 태교를 통합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임부교실은 일

명 출산준비 교실 , 혹은 라마즈 교실 및 소프롤로지 교

실로서 그 주요 목적을 안전한 분만 도모 , 긍정적인 분

만경험 추구 , 임부의 안전과 안정 및 영양 관리 등의 임

부의 자가관리 교육에 두고 있다 . 이에 따라 임부교실의

참여효과로는 분만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형

성(박영숙 , 김영임 , 박연환 , 1996 ) , 긍정적인 분만경험

도모와 불안감 감소 , 진통시간 단축 , 통증이나 불쾌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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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등이 있었으며(김금중 , 유은광 , 1999 ; 노연희 ,

1998 ; 서영숙 , 1999 ; 여옥남 , 1989 ; 이인자 , 1994 ;

정귀애 , 1995 ; 최혜숙 , 1995) , 소프롤로지 교실 참여에

따른 효과로는 긍정적인 분만 경험 , 모성 역할 태도의

강화(노연희 , 1998 ) , 분만 시 산부의 불안과 통증 및 불

쾌감의 감소와 분만 소요시간의 단축 등이 기존 임부교

실의 효과로 보고되고 있다(김현희 , 2000) .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임부교실에서 기울이는 노력의 비중을 비교

해 볼 때 , 임부의 출산과정 중심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

한 노력에 비하여 태아에 대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

함을 알 수 있다 .

이와는 대조적으로 태교행위는 임부의 자가 관리 및

분만에 관한 준비에만 국한하지 않고 태아의 건강까지

추구할 뿐만 아니라 임부와 태아의 정신적 건강·아이의

심성개발·재능과 지능 개발·단정한 외모·좋은 습관의

형성·아이의 미래지향적인 계획 그리고 부모역할 습득

을 추구하는 실천 지향적인 자가 관리 행위로서 동양문

화권에서 임신여성의 자가관리 행위로서 가장 중요시되

는 항목으로서 그 고유성이 인정되며(장순복 , 1999) , 기

존의 출산준비교실에서 추구하는 것 이상의 문화적 전통

으로서 그것에 대한 과학적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 (김

현옥 , 1997)

따라서 보건소나 병원에서 운영되어야 할 임부교실은

기존의 건강문제이나 건강증진 차원에 국한되고 있는 임

부교실의 한계를 넘어서 포괄적이면서도 문화적 인권이

존중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 임부와 동시에 태아의

건강관리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이는 임부

의 분만 자신감 등의 자가관리능력 획득과 건강이득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임부의 근본적인 존재 이

유가 되는 태아의 성장발달을 촉진하며 , 임부태아 애착

을 증진시키고 , 임부를 태아의 어머니로서 준비시키는

정당한 방법이 될 것이다 . 그러므로 태교관점의 임부교

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임상적 검정을 거쳐 수정된 후

에 모든 임부의 건강관리 시설에서 제공될 수 있는 근거

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 따라서 본 연구는 1 단계

연구로서 태교관점 임부교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 2 단

계 연구로서 태교관점 임부교실의 효과검정 연구를 시도

하고자 한다 . 따라서 2 단계 연구의 쟁점인 태교 관점

임부 교실 참여 전후에 임부 태아 애착이나 분만 자신감

은 변화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태교 관점 임부 교

실 참여 전·후에 임부 태아 애착정도나 분만자신감은

증가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

2 . 용어 정의

1) 태교 관점 임부 교실이란 임부가 자신과 태아를 위한

건강 행위를 도모하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기존 출산 준비 교실에서 다루는 분만의 이해 , 이

완·호흡법 , 분만 준비를 위한 임부 체조 , 신생아 이

해에 더하여 태아의 반응 능력 , 태내 환경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 , 임부 태아 관계 강화를 위한 태교 명상

등을 인지적 , 정서적 , 감각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

며 , 주당 2시간씩 4주간 실시하는 총 8시간의 강의 ,

시범 , 실습 등을 통한 교육을 말한다 .

2) 임부-태아 애착이란 이론적으로는 임신한 여성이 태아

와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정서적 결속의 표현 반응이고 ,

조작적으로는 Cranley(1981)가 개발한 Maternal-fet al

a t t a ch ment scale (MFAS)을 연구자가 번안·수정

하여 측정한 점수의 합을 말한다 . 임부 태아 애착은

자신과 태아의 구별 , 태아와 상호작용 , 태아의 특성

과 의도의 추측 , 자기제공 , 역할취득의 5개 하부영역

으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임부 태아 애착 정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

3) 분만자신감이란 이론적으로는 임부가 분만을 예견하

며 스스로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반응하는 정

도이고 , 조작적으로는 신지원 (1997)이 개발한 2 5문

항에 대하여 4점 척도로 반응한 정도의 합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만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

Ⅱ . 문헌고찰

1 . 태 교

임부들이 실천하고 있는 태교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장

순복, 박영주, 최연순과 정재원(1996)은 임신 10주에서

분만 후 3개월 이내에 있는 전국 표본단위의 임산부 9 10

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실행하고 있는 태교행위를 분석한

결과 태교행위의 구성 요인을 태아 심성 안정 , 태아 인성

발달 , 태아와의 교감 , 태아 지성 발달 및 태아의 신체적

건강 의 5요인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임산부들의 태교접

근방식에 대한 주관성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마음의 평화

에 초점을 둔 정서 안정형 , 임산부 스스로가 변화하는 상

황에 맞추는 자기 조절형, 자기 주도적인 입장이 아닌 주

변 가족의 도움을 요구하는 의존 지향형으로 분류되어 나

타났다(김순이, 류칠선, 1998) . 이를 볼 때 한국의 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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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태아를 인격체로 인식하고 태아의 신체, 정신, 성품

의 발달을 도모하며 임부의 모든 행동이 태아에게 미친다

는 신념 하에 자신과 가족을 동원하여 환경을 조절하면서

태교를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태교는 그 개념의 이해와 실천적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동양적 고유행위였으나 태교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는 서양의 연구를 통하여 제시되고 있다 . 태

교행위의 과학적 근거로 199 7년 Pit t sbur gh 대학에서

2 12개의 연구의 Met a 분석으로 쌍둥이 , 형제 자매 , 부

모와 자녀의 IQ 분석을 통해 자궁 내 환경이 사람의 지

능 지수(IQ)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발표하여 인간의

인지적 기능에 유전과 자궁 내 환경의 영향을 보여주고

(Devlin , Da niel , Roeder 1997) 있어 우리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태교의 과학적인 근거의 일부를 설

명할 수 있게 되었다 . 태교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시도

한 박문일(1999)은 태교연구회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서

태교 신기의 내용인 임신 중에 현란한 곳을 가지 말고

조용한 환경을 강조하고 , 임신 중에 나쁜 것은 행하지

말고 , 보지 말고 , 듣지 말라는 것이 미신적인 내용이기보

다는 태아의 오감 능력과 태아의 반응과 출생 후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임을 국내·외 연구의 결과를 통

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Devlin et al . , 1997 ;

Nor dst r om , Dalla s , Mort on , Pat el 1988 ; 박문일 ,

신동렬 , 문형 , 이재억 , 황윤영 , 장수천 1999) .

태내 환경을 임부의 행동차원에서 조절해야 하는 문헌

적 근거를 크게 9가기로 요약하면 첫째 , 스트레스를 줄여

야 하는 근거는 임부의 불쾌 정서(Nor dst r om , Dallas ,

Mort on , Pat el , 1988)가 생후 신생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 둘째 , 임신에 해로운 모든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임부의 알코올 섭취가태아의 뇌 성장

을 저해하고(Gu erri 와 Renau- Piqu er as , 1997) , 임부

의 흡연은 임부의 심박동의 증가와 이완기와 수축기 혈압

의 뚜렷한 증가를 보이는(Ca st r o , Allen , Ogu nyemi ,

Roll , Plat t , 1993) 등 임신부의 음주 , 흡연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셋째 , 태아

에게 환경적 소음을 줄여야 하는 이유로는 태아가 진동성

과 청각성 통로를 통하여 소리를 들으며(Park 과 Kim ,

1989) , 소음에 대하여 심장 박동률과 호흡, 태아의 움직

임이 불규칙해 지기 때문이다(Pet r ik ovsky , Schifr in ,

Dia na , 1993) . 넷째 , 태아를 위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산전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

한 중재에 따라 IQ가 의미 있는 차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며(Devlin , Da niel , Roeder , 1997) , 다섯째 엄

마가 낮은 목소리로 태아에게 대화해야 하는 이유는 언어

적 자극이(Fifer 와 Moon , 1994 ) 태아 뇌를 발달시키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여섯째 태아에게 미치는 자

극을 최소화해야 하는 근거로 임부가 진동성 음향 자극을

받는 동안에 임부에게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으나 , 전치

태반인 28주의 태아는 흉벽의 빠른 움직임이 생기면서

놀랐음이 보고되었고(Sh er er , Abr amowicz , Damico,

Allen , Woods , 199 1) , 일곱 번째 엄마가 기분이 좋은

음악이나 자연 음향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임신부가 뇌의

알파파를 형성하는 자연음향을 듣는 경우 태아 심박동 변

이가 일정범위에서 증가하였으므로 자연 음향으로 인한

알파파 생성 음이 태아의 성숙도를 촉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박문일 등 , 1999 ) . 여덟 번째 좋은

영양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자궁 안에서 아주 초기 단

계 배아의 영양 부족은 태아신체의 구조적 , 기능적 변화

를 초래(Scrimsh aw , 1997)하기 때문이며, 아홉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출산에 임하는 이유는 분만에 대한 공

포 , 불안 등의 정신적 인자가 통증을 증가시키기 때문이

다(이경혜 , 1980) .

한편 임신 부부의 태교 실태조사(최연순 , 김현옥 ,

199 5)에 의한 태교를 시작한 시기를 보면 , 임신 사실을

알고 난 직후부터가 71 .4 %이고 , 태동을 느낀 후 시작한

사람은 19 .4 %로 많은 임신 부부가 임신 전 , 임신 시의

태교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이 부족함을 볼 수 있다 . 또

한 김은실(1996)의 딸 세대 15명의 심층 면접을 통한

결과를 보면 태교에 대해 신경을 쓰기는 하지만 현실적

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 이는 태교에 대한

정보가 상식수준에서 얻어지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여 태

교를 현실에 맞게 과학적 근거 하에 임부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

이상의 문헌에서 태아기에 받는 모든 영향이 태내기의

성장 발달뿐만 아니라 태어난 이후의 건강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국내·외의 연구를 통하여 설명

됨에 따라 태교의 정당성에 대한 공동 인식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대부분의 출산여성

이 하고 있는 태교는 임부와 태아를 동시에 고려하며 태

아를 인간으로 보는 관점에서 태아의 성장발달을 위한

자궁 내 유전환경을 관리하는 자가 건강행위라고 해석된

다(장순복 등 , 1996) . 이처럼 자가건강관리 차원의 태교

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교의 과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임부교실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고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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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임부태아 애착

부모와 아이 사이의 애착은 임신 동안에 시작되고 출

산 초기에 강화되며 아이의 정신과 신체 건강에 본질적

인 영향을 미치므로 , 모아 애착을 증진시키는 것은 출산

여성을 위한 간호에서 추구해야 할 의미 있는 목표이며

(Olds , London , La dewing , 1988) , 임신한 여성은 임

신기간 동안 성공적인 어머니가 되기 위해 태아와의 관

계를 준비해야 한다(Cr anley , 1992) . 산욕기는 모아

상호작용과 산모 신생아 애착의 발달에 있어서 일생중에

서 가장 민감한 시기(Bh ak oo, P er sh ad , Mah aj a n ,

Gambhir , 1994 )이지만 , 이 시기는 모아 간에 애착이

형성되는 최초의 시기라기 보다는 이미 임신 시기에 형

성된 결과에 근거한 민감한 시기라고 하였다 . 따라서 보

다 모아 애착을 강화하려면 이미 임신 시기부터 적극적

으로 임부와 태아의 애착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 중재

가 있어야 할 것이다(Cr a nley , 1992) . 태교 관점의 산

전 교육적 간호 중재로 임부 태아 애착이 향상된다면 이

는 임부의 건강행위와 태아발달 촉진 행위로서 작용될

뿐만 아니라 추후에 산모와 신생아 애착이 증진되어 산

모의 아기를 돌보는 양육능력이 높아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본다 .

임부-태아 애착 과정은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복부를

문지르거나 , 태아에게 말하거나 ,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성별과 전반적인 외모에 대해 환상을 갖는 것이다

(Davis 와 Akridge , 198 7) . 외국에서는 임부와 태아의

관계를 애착의 개념으로 설명하여 왔으며 , 한국 문화에

서는 임부와 태아의 관계를 태교의 개념으로 설명해 왔

다 . 임신 중 태교행위를 통해 임부와 남편이 태아와 의

도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김현옥 , 1996 ; 최연순 , 김현

옥 , 199 5) , 태아의 반응에 의해 더욱 자극을 받으며 아

이에게 사랑의 감정을 전달하였다 (김현옥 , 1996 ) . 실제

로 태동과 임신주수는 임부태아 애착에 긍정적인 관련성

을 보이며(김현옥 , 199 1) , Muller (1993)는 336명의

저 위험 임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신이 개발한 산

전 애착 도구(Pr enat al At t a ch ment Invent or y)로 임

부 태아의 애착을 측정하였는데 , 임부 태아 애착이 증가

함에 따라 전반적인 임신 적응이 더 긍정적이었다고 보

고하였다 . 산전 애착이 신체상 , 성(sex)에 대한 태도 , 임

신과 아기에 대한 태도와 상관관계가 있으나 결혼 만족

도와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 산전 애착은 기왕의 자녀 유

무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산전 애착은

임부가 어머니로서의 과거 경험이나 과거 아이와의 관계

와는 별개로 임부와 태아와의 고유한 관계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 또한 초음파를 통하여 태아형태를 확인

한 임부는 초음파 검진을 하지 않은 임신부 보다 태아애

착행위가 더 많았으며(김현옥 , 199 1) , 아기에 대한 실제

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섭생과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에

대한 임부의 순응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Br alow ,

198 3)는 보고도 있다 .

이와 같이 서양의 임부 태아 애착의 개념은 우리 나라

임부의 태교행위에 나타나는 속성 중의 일부이며 , 임부

는 태아에 대한 애착이상으로 태교상황에서 태아와 상호

작용 하여 태아의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유전환경 조절

수준의 건강행위를 함을 알 수 있다 .

모아 애착은 어머니와 아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달

되는 것으로서 여러 동물마다 각인되는 결정적 시기가

있는데(조복희 , 정옥분 , 유가효 , 1990) , 이때 형성된 애

착은 영원한 흔적으로 남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의 성공

이나 실패는 어머니로서의 양육 능력을 영원히 결정짓는

결과를 초래한다(Tulma n , 198 1) . 그러나 모아 애착은

산후에 최초로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임신

기간 동안 형성된 애착을 기초로 하여 연속선상에서 발

달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므로 , 출산 이전인 임신 기간부

터 임부 태아 애착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서 태교관점이

통합된다면 출산 이후 결정적 시기의 모아 애착은 더욱

증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3 . 분만 자신감

분만 여성들은 분만 시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갖으며

자연 분만 여성은 제왕 절개 분만 여성 보다 분만 경험

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을 더

잘 인식한다(이미라 , 조정호 , 199 1) . 분만에 대한 긍정

적 경험은 산부나 신생아의 발달적 성숙을 촉진하나 분

만 과정에 대한 산부의 부정적 경험은 산부나 신생아 및

가족에게 상황적 위기로 작용 하는 건강의 위협적인 요

소가 되기도 한다(최연순 , 1992) . 이러한 분만 여성을

위한 임부 교육은 임산부에게 분만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고(박영숙 , 김영임 , 박연환 , 1996 )

긍정적인 분만 경험을 증진시키며 , 불안감 , 진통시간 , 통

증 , 불쾌감을 감소시켰다(김금중 , 유은광 , 1999 ; 노연

희 , 1998 ; 서영숙 , 1999 ; 이인자 , 1994 ; 정귀애 ,

199 5 ; 최혜숙 ,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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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연구에서는 임부 교육의 효과로 분만 자신감을

측정한 연구는 없으나 Lowe (199 1)는 상태 불안 , 분만

결과에 대한 근심 , 통증에 대한 공포 , 분만에 대한 자신

감을 측정하는 자가 평가 질문지(Self- Evalu at ion in

Labor Qu est ion nair e)를 중심으로 분만 중 여성이 지

각한 진통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분만을 잘 할 것이라

는 자신감과 진통 사이에 역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 그러

므로 분만에 대한 자기 효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분만

과정에 필요한 여러 행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을 알아보아야 한다(신지원 , 199 7) .

효과적인 임부 교육을 위해서는 실제적인 호흡 , 이완

연습 , 연상법 , 임부 체조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병원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임부 교육은 이론과 실습 위주로 진

행된다(김현희 , 2000 ; 노연희 , 1998 ) . 그런데 임부에게

60분~ 70분 정도로 1회 교육을 실시한 결과 실험군의

통증과 불쾌감은 감소하였으나 상태 불안은 유의하게 감

소하지 않았으며 (이인자 , 1994 ) , 라마즈 호흡법 , 이완

법 , 맛사지법 , 산전 운동 등을 포함한 임부 교육을 90

분~ 120분간 1회 교육하였을 때 분만소요시간은 감소하

였으나 분만 진통 , 불안 및 불쾌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최혜숙 , 199 5) . 이는 출산 준비 교육이 단 1회의 교육

보다는 4 ~ 5주의 훈련을 하여야만 통증 , 불안 , 분만 시

간의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하는 증거들

이다 (김금중 , 유은광 , 1999 ; 정귀애 , 199 5) . 또한 임

부 교육을 산모 혼자 받은 군과 남편과 함께 받은 군을

비교하였을 때 남편 동석 군이 산모 혼자 군 보다 분만

경험 지각이 더 긍정적으로 파악되었으나 분만 시 불안

정도와 분만 진통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정귀애 ,

1995) . 그러므로 남편의 참석이 어려운 상황과 (박영숙 ,

1999 ) 보호자 없이 분만하는 병원 상황에서 산모 혼자

분만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임부교육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한편 최근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과 일

본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새로운 분만 교육 방법인 소프

롤로지법의 호흡법은 라마즈법의 흉식 호흡법과 다른 요

가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천천히 숨을 내뱉는 완전 호흡

법을 훈련함으로써 자율 신경계의 안정과 항상성을 가져

오는 방법이다(김은성 , 2000) . 배우자 없이 산모 스스로

분만 통증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소프롤로지 교육은 제이

코프슨의 점진적 이완법과 슐츠의 자율훈련법을 선과 요

가 등과 같은 동양적 훈련수기에 연결하여 적극적 이완

법과 음악과 함께하는 영상훈련으로 긍정적 사고방식을

촉진시킨다 . 이 교육의 효과로 긍정적인 분만 경험과 모

성 역할 태도가 높아졌고(노연희 , 1998) , 분만 과정 시

산모의 불안과 통증 및 불쾌감의 감소와 분만 소요시간

이 단축되었다(김현희 , 2000) . 이러한 결과들은 다양한

접근에서 임부에게 분만 자신감을 높여준 결과라고 보아

야 한다 . 그러므로 태교관점 임부교실에서도 기존에 시

도되고 기대되어졌던 분만 자신감을 상승시키는 효과뿐

만 아니라 임부태아 애착을 향상시키는 결과가 포괄적으

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이상의 문헌을 통하여 태교관점 임부교실은 임부가 임

신의 동기와 목적이 뚜렷하여 임부자신과 태아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분만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태아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 지향적인 건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구성 운영되어야 하며 , 동시에 태교 관점 임부교

실 참여 전후에 분만 자신감과 임부태아애착 정도를 검

정할 필요성이 고찰되었다 .

Ⅲ . 연구 방법

1 . 프로그램 개발연구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기존의 출산중심의 임부교실을 태교관점으

로 확대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려

는 프로그램 개발연구이다 .

2) 연구의 대상

첫 번째 단계의 개발연구에서의 대상은 문헌 , 서울지

역의 출산여성 30명 그리고 전문가 집단으로는 건강관리

실무자로서의 임부건강관리 경험이 10년 이상인 간호사

3명 , 모성간호 연구자 3명으로서 간호학 박사 과정생 등

이었다 .

3) 프로그램개발의 과정

- 태교관점 임부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기존

의 출산준비교실이나 임부교실 , 라마즈 교실의 효과 관

련 연구와 태교 신기 , 동의보감 , 출산여성의 태교실천 관

련 논문 등의 고찰을 통하여 개발하였다 .

- 개발된 내용을 태교연구회의 연구원 , 태교관련 저자

들 , 태교실천 경험 임부들 , 태교교육 경험자 등의 자문을

받아 타당성 검증을 하였다 . 먼저 문헌에서 나타난 임부

교실에서 포괄되는 내용을 나열하고 , 문헌에서 나타난

태교의 원리를 조사한 후에 , 그 내용을 서울지역의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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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0명 , 그리고 전문가 집단으로는 건강관리 실무자

로서의 임부건강관리 경험이 10년 이상인 간호사 3명 ,

모성간호 연구자로서의 간호학 석사이상 박사 과정생 등

을 통하여 기존의 임부교실이 출산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의 내용에 집중된 문제점을 토의하고 태교중심의 임부교

실 참여는 임부태아 애착 , 모아 애착 , 분만 자신감 정도

의 지각에 차이를 초래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다 .

4 ) 태교관점 임부교실 프로그램의 내용

개발된 프로그램은 임부의 변화이해 , 임신의 동기와

목적 나누기 , 분만의 이해와 대응법 , 분만의 선입관 해

소 , 태아의 반응능력 , 섭생행위 훈련 , 임부태아 애착강화

훈련 , 분만대비 운동 , 태아에게 편지나 기도문 쓰기 , 아

기사랑 선언 등으로 구성하여 총 8시간을 주당 2시간씩을

4 주간에 걸쳐서 등록된 임부를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

2 . 태교관점 임부교실 참여에 따른 효과 검정

1) 연구설계는 병원군과 보건소군을 통합하여 태교관

점 임부교실 참여 전후 임부의 분만 자신감과 임부태아

애착이 얼마나 변화되는가를 검정하는 원시실험 연구이다.

2 ) 연구대상

대상자는 병원군의 경우 서울시내 700침상 이상의 교

육병원에서 공고하여 태교관점 임부교실에 참석하고 당

병원에서 출산 할 임부 18명과 서울근교 도시의 보건소

의 태교관점 임부교실에 참여한 37명을 합하여 55명이

었는데 산전관리를 받는 상황에서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이해시키고 연구참여에 동의를 얻은 후에 참여시켰다 .

3) 실험처치의 과정

실험처치로서는 개발된 태교중심 임부교실 프로그램에

따라 병원 군을 위하여는 4월과 5월에 , 보건소 군을 위

하여는 3월과 6월에 연구자 장이 공동연구자와 둘이서

직접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 매주 2시간씩 4주에 걸쳐서

진행하였다 . 태교관점 임부교실 내용은 임신의 동기와

목적 나누기 , 분만의 선입관과 기대 나누기 , 임부태아 관

계강화 , 임부의 영양관리 , 안전과 안정법 , 임부운동 , 태

교명상 , 태아에게 편지나 기도문 쓰기 , 우유 마시기 , 분

만 진통 완화법 , 모유수유 , 신생아의 이해 , 임부 선언 등

으로 구성되었다 . 계획표에 따라 강의 시범 , 훈련 , 토의

와 발표를 통한 나눔과 체험의 방식으로 하였다 .

4 ) 측정도구

자료수집을 위하여 사용된 도구는 임부태아애착 측정

도구는 Cr a nley ( 198 1)의 4점 척도로 된 가능점수의 범

위 24- 96점으로 측정되는 Mater nal Fet al At t achment

도구 (24문항 : Cr onba ch ' s α= .87)를 사용하였고 , 분

만자신감 측정은 신지원 (1997)이 개발한 4점 척도로 된

가능점수의 범위 2 5- 100점으로 측정되는 25문항(

Cr onba ch ' s α= .89 )의 분만자신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

5) 자료수집방법

임부태아 애착정도와 분만자신감 정도의 자료수집은

병원 군과 보건소 군에서 하였는데 두 집단 모두를 대상

으로 태교관점 임부교실에 참여하는 첫 시간 시작 전에

사전측정하고 태교관점 임부교실이 종료되는 4주 후에

사후 측정을 하였다 . 참여자에게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으며 임부교실에 참여하여도 조사에 응답하

지 않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로 전산 처리하였으며 , 일반적

특성을 위하여 서술적 통계를 , 실험전 후의 차이를 위하

여 pair ed t - t est를 적용하였으며 , 도구의 신뢰도는

Cr onba ch ' α를 구하였다 .

Ⅳ .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평균연령은 29세였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N = 5 5 )

특성(응답자수) 구분/ 범위 빈도(%) 평균 ± 표준편차

연령(55) 24 - 40 세 29 .4 ±3 .4

교육정도(55)
대졸
대학원졸

8(14 .5)
47(85 .5)

임신주수 20 - 39 주 31.1 ±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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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전부 대학이상의 졸업자였으며 , 임신 주수는 20- 39

주였는데 , 평균 임신 주수는 연구 참여의 초기에 평균

31주였고 , 직업은 80 %가 있었고 , 가족의 월수입이 200

만원 이상인 대상이 39 %였고 , 모두 결혼상태였으며 ,

평균결혼기간은 6- 166개월이고 , 초산모가 6 9 %였고 ,

37 .7%가 유산경험이 있었다 .<표 1>

2 . 가설 검증

1) 가설 1 : 태교 관점 임부 교실 참여 전·후에 임부

태아 애착정도는 증가될 것이다 . 라는 가설은 지지되었

다<표 2 >.

임부태아 애착정도는 태교관점 임부교실에 참여하기

전에는 가능점수의 범위 24 ~ 96점 중에서 73 .2점이었으

나 4주간의 참여후에는 79 .6점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증가되었다(t = 7 .389 , P = .000)

<표 2 > 참여 전·후 임부태아애착의 차이
( N = 4 6 )

구 분 평균 ± 표준편차 t p .

참여 전 73 .21 ± 11.52 7.389 .000

참여 후 79 .63 ± 8.94

2) 가설 2 : 태교 관점 임부 교실 참여 전·후에 임부

의 분만 자신감 정도는 증가될 것이다 . 라는 가설은 지

지되었다<표 3>.

분만 자신감의 정도는 태교관점 임부교실에 참여하기

전에는 가능점수의 범위 24- 96점 중에서 57 .88점이었

으나 4주간의 참여 후에는 66 .33점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t = 8 .88 5 , P = .000)

<표 3 > 참여 전·후 분만자신감의 차이
( N = 3 3 )

구 분 평균 ± 표준편차 t p .

참여 전 57 .88 ± 7 .03 8 .885 .000

참여 후 66 .33 ± 6 .51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임부들은 태교관점 임부교

실 참여전후에 임부태아애착정도와 분만자신감이 뚜렷하

게 증가 될 수 있음이 검정되었다 .

V . 논 의

임신 20주에서 39주 사이에 있는 임부를 대상으로 4주

동안 매 주 2시간 씩 태교 관점 임부 교실을 실시하여 이

에 참여한 임부군의 참여전과 참여 종료 시 임부의 분만자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 N = 5 5 )

특성(응답자수) 구분/ 범위 빈도(%) 평균 ± 표준편차

직업(55)
무
유

44 (80 .0)
11(20 .0)

가족의 월수입(54)
150 만원 이하
151 - 200 만원
201 만원 이상

17(31.5)
16(29 .6)
21(38 .9)

결혼상태(55) 기혼 55(100)

결혼기간 6 - 166 개월 37 .3 ± 35.1

자녀수(49)
무

1명
2명

34 (69 .4)
12(24 .5)

3 (6 .1)
0 .37 ± 0 .6

유산(53)

무
1회
2회
3회

33(62 .3)
12(22 .6)

5 (9 .4)
3 (5 .7)

0 .58 ± 0 .9

조산(4 1)
무

1회
40(97 .6)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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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감과 임부 태아애착 정도를 비교한 결과 참여 전후에 유

의하게 증가된 바 우선적으로 태교중심 임부교실의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내용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 프로그램 대상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 진행한 태교관점의 임부교실은 임신 중기

와 말기의 임부를 대상으로 개발 , 운영되었다 . 그러나 태

교는 원래 수태 전 , 수태 시 , 수태 후로 구분 실시되고

있으므로 임신기의 여성 대상 중 임신초기의 대상자 , 임

신을 계획 중인 대상자 등을 포괄하여 실시할 것이 요구

된다 . 또한 임부의 남편과 어머니등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2 .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논의

본 프로그램을 운영 시 임신부들이 4주 동안의 프로

그램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는 비율이 낮았는데 , 이는

박영숙(198 7)이 설명한 것과 같이 병원의 지지없이 진

행되는 출산 준비 교육이 갖고있는 한계라고 생각된다 .

그러므로 출산준비 교실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병원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긴

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 병원에서 유료로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고 , 이에 참여한 임부들의 경우

가족을 분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

다든지(김금중 , 유은광 , 1999) , 병원 내에 교육전담 간

호사 확보 , 교육 장소의 확보 , 교육비용지원 등의 실질적

인 병원의 행정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최혜숙 ,

1995) .

또한 임부 교실의 운영에서 교육의 시간은 단 1회의

교육으로 효과가 적으므로(이인자 , 1994 ) , 4주 이상의

교육과 훈련을 통한 반복교육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또한 참여자의 요구에 따라

유동성을 가지고 시간배정이나 운영방식을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

3 .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논의

실험처치로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태교중심 임부교실

프로그램을 병원 군을 4월과 5월 , 보건소 군을 위하여는

3월과 6월에 연구자 장순복이 공동연구자와 둘이서 직접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 매주 2시간씩 4주에 걸쳐서 진행

하였다 . 태교관점 임부교실 내용은 임신의 동기와 목적

나누기 , 분만의 선입관과 기대 나누기 , 임부태아 관계강

화 , 임부의 영양관리 , 안전과 안정법 , 임부운동 , 태교명

상 , 태아에게 편지나 기도문 쓰기 , 우유 마시기 , 분만 진

통 완화법 , 모유수유 , 신생아의 이해 , 임부 선언 등으로

구성되었다 . 계획표에 따라 강의 시범 , 훈련 , 토의와 발

표를 통한 나눔과 체험의 방식으로 하였다 .

그러나 태교관점의 임부교실을 운영한 후 참여자들이

기존의 임부교실에 비해 특별히 유익했다고 평가한 내용

을 분석한 결과 , 분만 현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게 된 점 , 태아를 생명체가 아닌 인격체로 받아들이게

된 점 , 태아의 놀라운 다양한 능력에 대해 이해하게 된

점 , 태아도 능동적으로 분만에 참여하는 대상으로 분만

은 엄마 자신뿐 아니라 아기와 함께 만들어 가는 능동적

참여과정이라는 점과 같은 근본적인 분만현상과 태아에

대한 사고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으며 , 그 외에도

분만에 대한 자신감 증진 등이 있었다 .

임부교실 운영의 효과가 그러한 사고 및 정서변화의

측면에서 대두된 것은 태교관점의 임부교실이 단지 임부

의 안전과 안정 및 영양관리 , 운동들의 건강문제와 건강

증진 차원에 국한되어 운영되는 기존의 임부교실의 한계

를 넘어서서 포괄적이면서도 문화적 인권이 존중되도록

임부와 태아를 동시에 건강관리하는 인본주의적 접근을

시도한 점과 가족적 생애사건으로서 임신과 분만을 대두

시킴으로서 단지 신체적 건강의 측면 뿐 아니라 어머니

로서의 자아를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정서적 측면을

강화하여 태아와의 정서적 결속이 강화되었고 , 정소적

결속은 분만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임신과 출산이 단지 건강문제가 없는 안전한

과정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임부교실의 목

적을 넘어서 에 앞으로의 기대되는 역할을 준비시키고

이를 위해 임신과 출산현상 및 태아에 대한 근본적 사고

의 변화를 야기시키고 , 임부태아 인간관계 형성의 기본

이 되는 태교관점을 포함시킨 프로그램이 전향적으로 개

발될 정당성이 시사되었다고 본다 .

Ⅵ . 결론 및 제언

1 . 결 론

본 연구는 동양문화권에서 중요시되고 출산 여성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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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관리 행위로 그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는 태

교의 관점으로 임신 20- 39주의 임부를 대상으로 태내

환경과 임부 태아와의 관계를 포함한 4주 과정의 태교

관점 임부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태교 관점 임부

교실 참여전과 후에 임부 태아 애착과 분만 자신감이 증

가되는가를 검정한 연구였다 . 프로그램 내용은 태아 성

장 발달 , 태아의 반응 능력 , 임부의 변화와 자가관리 , 임

신동기와 목적나누기 , 임부태아 관계강화 , 분만의 선입관

해소 , 분만 준비의 일환으로 이완법 , 호흡법 , 임부 체조 ,

신생아 이해 , 아기사랑 선언 등 이었다 . 연구설계는 태교

관점 임부 교육의 효과를 참여 전후의 변화를 평가한 원

시 유사실험 설계이다 . 연구대상은 서울시내에 위치한

대학병원에서 연구에 참여를 허락한 대상 18명과 수도권

일개 보건소의 임부 37명 등 총 55명이었다 . 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3월 14일부터 6월 30일 까지 이며 , 연

구 도구는 Cr a nley (198 1)의 도구와 임부 태아 애착과

신지원(199 7)의 분만자신감 도구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로 전산 처리하였으며 , 서술적 통계 , r eliabilit y와

pair ed t - t est의 통계방법을 이용하였다 . 본 연구의 결

과 태교 관점 임부 교실에 참여 전·후에 임부 태아 애

착정도와 분만 자신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태교 관점 임부 교실 프로그램은

분만자신감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임부 태아애착을 증

가사키는 효과가 있었으므로 기존의 임부교실에 통합시

킬 정당성이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

2 . 제 언

1) 태교 관점 임부 교실의 내용이 참여했던 임부들의 요

구와 문헌들을 통해 보완되어져야 한다 .

2) 태교관점 임부 교실의 효과 검증을 위해 분만 통증 ,

분만소요 시간 , 분만 경험 , 모유수유율 , 모아애착 등

에 미치는 효과검정 연구가 요구된다 .

3) 태교관점 임부 교실의 효과 검증을 위해 대조군-실험

군 비교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

Ⅶ .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결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임

부태아애착과 분만자신감이 증가된 결과를 설명하였으나

대조군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4주간의 h ist ory 와 성숙

효과가 미친 효과를 분리하여 설명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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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 act -

Keyc o nc e pt : Ta ekyo, Pr en at al cla ss ,

Mat er n al- fet al a t t a ch ment , Self

effica cy for deliver y

Ch a n ge s of Ma t e rn a l- fet a l
At t a ch m en t a n d Se lf Effic a cy fo r

De live ry a ft e r t h e
Ta e k y o- p e r s p e c t ive Pr en a t a l Cla s s

Ch ang , S oon Bok *·Kim , Ki Y ou ng **
Kim , Eu n S ook *

Th e pu r pose of th is stu dy wa s t o evalu at e t h e

effect s on m at er nal- fet al a t t a ch ment an d self

effica cy for delivery u sing th e Ta ekyo- or ient ed

pr enat al cla ss . This cla ss is for 2 h our s/ week

for 4 week s . Th e pr ogr am cover s th e cont ent s of

fet al gr owt h a n d development inclu din g th eir

r espondin g abilit y , t h e im por t a n ce of th e ut erine

envir onment , sh ar in g t h e m ot ive a nd pu r pose of

pr egn a ncy , sh ar in g exper ien ces abou t pr egn a ncy ,

sh ar in g of pr eju dices a gain st deliver y , t r a inin g

of m at er n a l- fet a l int er a ct ion , u n d er st a n din g

delivery , r elaxat ion br eat hing t ech niqu es ,

m at er nit y exer cises , writ in g let t er s or pr ayer s t o

t h e baby , a nd declar at ion of lovin g t h e baby .

Th is stu dy t ook pla ce fr om Mar ch 4th t o J u ne

15t h , 2000 , in a u niver sit y h ospit a l a nd

commu nity car e cent er , a nd wa s done by wit h a

pr et est - post t est design , with 55 pr egna nt wom en

wh o wer e with in 32- 36 week s pr egn a nt a nd wh o

a gr eed t o par t icipat e in th is st u dy . Dat a wa s

m easu r ed twice by self- r eport by t h e Cr a nley ' s

Mat er n al- fet al At t a ch ment Scale (MFAS , 198 1) ,

a n d t h e Sh in ' s (199 7) Self Effica cy for Deliver y

Scale at t h e beginnin g a nd at th e com plet ion of

t h e cla ss . Dat a wa s an alyzed by SAS . Th e stu dy

r esult s wer e :

1 . Th e scor e of mat er n al- fet al at t a chment wa s

significant ly in cr ea sed aft er th e Ta ekyo

per spect ive pr enat al cla ss t h a n befor e th e

cla ss . (t = 7 .389 , p = 0 .000)

2 . Th e scor e of self efficacy for delivery wa s

significant ly incr ea sed aft er th e Ta ekyo

per spect ive pr en at al cla ss t h a n befor e t h e

cla ss . (t = 8 .88 5 , p = 0 .000)

Th e above r esu lt s pr oved t h at t h e pr esent

Ta ekyo per spect ive pr enat al edu cat ion pr ogr am

wa s effect ive in incr ea sin g m at er n al- infa nt

at t a ch ment an d self effica cy for deliver y .

Th er efor e , it is conclu ded th at t h e exist ing

pr en at al cla ss sh ould in clu de Ta ekyo per spect ive

element s . However , fur th er stu dy is n eeded t o

compar e t h e effect s with pr eexist ed pr enat al

cla ss .

* College of Nur sing Yon sei Univer sit y , Kor ea
** Yongdong Severance Hospi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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