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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첫 아이의 출생은 여성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기로 작용하여 여성은 어머니로서의

실제적인 역할을 처음 경험하게 된다. 자녀의 일생에 있어서 초기 어머니 역할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상적인 모- 아 관계를 발전 유지하고 자녀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의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산욕 초기는 오로지 모든 관심이 아기에게 집중되어 새로운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형성을

탐험하는 기간으로 부모- 자녀간의 애착이 형성되는 정신적 밀월 인데 로맨틱한 평화와 즐

거움의 시간만은 아니다 (최연순 외, 1994). 현대에 이르러 산업화와 도시화된 사회여건의 변

화는 가족형태의 변화를 가져와, 대가족 제도하에서 자녀양육활동을 도움받고 의논할 모델

이 사라지게 되어 초산모들이 사소한 일에도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Brow n , 1982).

특히, 초산모의 경우에는 분만후 임신과 분만으로 인해 야기된 신체, 사회 심리적 변화를 경

험하는 데다가 새로운 어머니 역할에 적응하면서 의존적인 영아를 양육하고 영아를 가족의

일원으로 수용하고 통합하여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경험한다 (하영수와 이경혜, 1991). 또한

이런 여성들을 위한 어머니 역할에 대한 지침도 부족한 실정으로(Rossi, 1968). 영아를 돌보

는 활동을 포함한 모성 역할의 획득은 본능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어 지는 것

이다 (Butnarescu & T illoson , 1983). Cutron a & T routm an (1986), Gruis (1977)는 산욕기를

어머니 역할로의 전환과정 중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였고, 또한 이혜경 (1992)도 아기가 의

존적인 시기이며,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 산욕기는 초산모에게 어머니로의 전환과정

중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발달적

시기인 산욕기 초기에 간호사는 산모가 요구하는 건강교육을 제공하고 모- 아관계를 긴밀하

게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미경, 1990).

이렇듯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초산모가 실질적인 어머니로서 느끼고 행동하는 산

욕 초기는 장차 어머니 역할로의 발돋움을 내딛게 되는 시점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큰데,

대부분 우리나라 초산모들은 정상 분만 후 3일 이내 퇴원하여 가정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

을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다. 산욕초기는 산모의 신체적 위험이 크며 가

족의 재통합이 이루어지는 불안한 시기로서 현실과의 분리가 일어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신감이 위기에 처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feedback을 제공하는 도움과 격려가 필요한 시

기이다(Ludin gton - H oe, 1977). 산모의 어머니 역할은 산전관리로부터 시작되어 산후 일정기

간 계속 추후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전간호의 문제점은 전문적 간호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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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간호가 미비하고 의사에 의한 산전진찰이 주가 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수연, 1990),

대부분의 정상분만을 한 산모가 분만후 2- 3일에 퇴원을 하게되는 실정에서 산욕 초기 간호

에서 산모의 신체적 회복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엇보다도 크다. 따라서 짧은 입원기간 동안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시된다. 그러나 최근에 이

르러 다행스럽게도 산모를 비롯한 여러 환자를 위한 가정 간호사업이 확대 실시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상적인 어머니 역할에 대한 준비와 교육은 바로 산전관리에서 시

작하여 입원시 교육, 그리고 퇴원 후 가정방문을 통하여 계속 될 때 간호실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모성간호 영역에서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또한 간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퇴원을 앞둔 초산모의 산후 2- 3일에 모성 정체성과 영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하므로서 어머니 역할획득의 정도를 확인하여 산전 간호에서 제고해야 할 방

향을 제기하고 궁극적으로 향후 초산모의 가정방문시 적절한 간호교육 및 중재에 기초 자료

로서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다.

2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산욕 초기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획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모성정체

성, 영아돌보기 자신감의 정도와 이 요인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모성 정체성 및 영아돌보기

에 영향을 미치는 제 특성을 확인하는데 있다.

3 . 용어 정의

1) 모성 정체성

모성 정체성은 어머니와 영아간의 관계 체제에서 어머니로서의 인식과 정서를 말한다

(W alker & M ongtg om ery , 1994). 본 연구에서는 Osg ood 등에 의해 개발되어, W alker가 발

전시킨 형용사 어의구별척도를 고효정 (1996)이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어머니로서의 나와

아기에 대한 평가적 영역 (semantic different ial SD ) 점수를 측정한 것을 말한다.

2) 영아 돌보기 자신감

영아의 안녕과 발달을 도모하는 양육적 역할에 대하여 어머니 스스로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으로, 본 연구에서는 Pharis의 self confiden ce scale을 토대로 박미숙

(1991)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4 .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일개 시 소재 2개 종합병원에 입원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

과를 전체 산모에게 일반화시킬 수 없다.

Ⅱ . 문헌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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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산욕기 산모에서의 모성 역할 획득과정과 모성 역할 획득과정에 주요한 변수

로 간주되는 모성 정체성과 영아 돌보기 자신감을 고찰하고 이들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관

련 특성을 살펴보았다.

1 . 산욕기 산모의 모성 역할 획득 과정

모성 역할획득 과정에 대하여 T hornton & N ardi (1975)는 예상적, 공식적, 비공식적, 개인

적 4단계로 보고 모성 역할은 기대된 역할을 학습하므로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승인된 기

대에 의해 역할행동을 수행하다가 점차 자신의 독특한 방식을 발전시켜 역할 수행에 개인적

스타일을 부과하는 단계를 거쳐 획득한다고 하였다. 어머니 역할은 학습을 통해 획득되는

복합적인 사회 인지적 과정으로서 (Rubin , 1967a ), 모방, 역할놀이, 환상, 투입- 투사- 거부,

grief w ork 그리고 역할 내면화들을 통해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모성역할이 완성된다 (Rubin ,

1967b ). 이때 정체성은 임신계획부터 시작하여 임신이 된 후 장차 부모가 된다는 사실을 받

아들이면서 발전하고 산욕기에 접어들어 확고해지면서 계속적으로 증진되어 간다고 하였다.

우라나라 산욕기 산모의 모성역할 전환과정을 연구한 박영숙 (1991)은 초산모가 모성역할을

획득해 가는 과정은 발견기, 수용기, 형성기, 안정기의 4단계로 분석하였다. 각 단계의 특성

을 볼 때 제1단계인 발견기는 자신의 아기라는 실감이 없고 아기를 수동적으로 관찰하며,

아기 돌보는 일을 몰라 불안해 하나 아기를 돌보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지각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엄마가 된 것을 발견한다. 제2단계인 수용기는 아기의 행동을 능동적으로 관찰

하고 아기를 스스로 돌보는 일에 미숙함을 느껴 불안해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엄마으 역

할을 받아들인다. 제3단계인 형성기는 아기의 활발한 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아기 돌

보는 일에 조금 자신이 생기며 엄마로서 아기에게 적합한 역할을 형성해 간다. 제4단계인

안정기는 아기의 행동을 즐기고 아기 돌보는 일에 자신감이 생기며 엄마로서의 역할이 안정

되는 시기이다. 모성 역할 획득기간은 일반적으로 12- 15개월로 임신 확인 이후 분만후 3- 6

개월까지인데(Rubin , 1961), M ercer91986)는 출산 직후부터 3- 10개월에 걸쳐 일어난다고 보

았다.

모성역할에 관한 정의를 요약해보면, W alker등 (1986b )은 모성역할이란 모아관계에서 인지

적- 정의적 속성에 초점을 둔 모성 정체성과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고 이들 요소가

모성역할획득과정에서 상호 보완되는 동시적 과정으로 보았고, 이혜경 (1992)은 산욕기 초산

모의 역할획득 개념을 모성정체성과 영아돌보기로 정의하였으며 이은숙(1992)도 어머니 역

할 획득을 모성 정체성 및 영아돌보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았다.

2 . 산욕기 초산모의 모성 정체성

모성 역할 획득의 주요한 지표는 모성 정체성과 영아돌보기 활동의 자신감이다(W alker등,

1986a ). 그중에서 먼저 모성 정체성에 대하여 Rubin (1984)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자녀

를 임신하고 양육하는 각각의 경험은 여성의 자아 체계 안으로 새로운 성격 차원으로 통합

되어 진다. 성공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에 의한 통합은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실제 이미지를

정련시키고 그 통합과정은 의지적 과정이며 바람직한 특성으로 변하고 성취하려는 열망과

이상적인 것의 수행에 의해 동기화된다. 전 인격의 일부분으로서 결합되어져 자신과 분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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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그것이 바로 모성 정체성이다 . 초산모는 아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태도, 신념, 의무

관계를 결합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성, 아내로서의 정체성에서 여성, 아내, 그리고 모성 역할

을 통합하는 정체성으로의 재조직이 요구된다(Ludin gton - H oe, 1977). 초산모의 모성 정체성

이 재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한 Pik en s (1982)에 의하면 첫 단계는 회고 (review ing )로서 임신

전 자신과 자신의 자질,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사건에 애착하는 말을 하면서 회상하는 것,

두 번째 단계는 투사 (project ing )로서 어떻게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등 미래의 이상

적인 자신에 대한 모델을 그리는 것, 세 번째는 계획단계로서 현재와 미래를 조정하며 미래

에 일어날 일에 대해 계획을 짜고, 시행하는 것, 네 번째는 어머니가 됨으로서의 보상과 비

용을 계산하는 과정, 다섯 번째는 저울질 (w eighin g )로 어머니 역할과 직업의 우선 순위를

비교하며, 여섯 번째 사정단계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어머니로서의 수행능력을 긍정

적으로 사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모성 정체성은 어머니와 영아와의 개인적이면서도 특수한 상호관계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따라서 영아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며 또한 어머니로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으로 표

현된다(Reeder et al, 1992). W alker와 M ontg om ery (1994)에 의하면 산후 산모가 자신에 대

하여 안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모성 정체성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행동상의 문제

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으며, Sheeh an (1981)은 모성 역할의 획득에 있어서 역할 지

각의 외적 요구와 기대의 자아상(self im ag e)인 내적 요구가 합해져서 이 두가지 요구가 맞

아떨어질 때 모성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자아상의 갈등이 크면 정체성의 혼돈이 증가되어

모성 역할 획득이 지연되고 영아에 대한 신뢰감 형성에 장애를 가져오며 더 나아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산욕기 산모의 모성 정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특성으로는 임신 지속을 희망하고

(t =2.26, p =.05), 태아 모습을 상상한 경우 (t =4.07, p =.005)의 모성 정체성이 높았다(이은숙,

1992). 김혜원(1996)의 연구결과 초임부의 모성 정체성에 유의한 인과관계를 나타낸 요인은

모성에 대한 가치 (γ=.650, T =4.426), 모성 관련 지식 (γ=.137, T =2.030), 임신 기간 (γ=.113,

T =2.544)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M ercer (1981)는 모성 역할 획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

령, 출산에 대한 인식, 모아 조기격리, 사회적 스트레스, 자아개념, 성격을 제시하였으며,

W alker등 (1986b )은 연령, 사회 경제적 상태, 교육 수준이 모성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

였다.

3 . 산욕기 초산모의 영아돌보기 활동 자신감

W alker 등 (1986b )은 모성 역할을 정체성 확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에 알맞게

행동으로 통합시켜 모성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초산모의 객관적 역

할수행이 주관적 역할수행과 유의한 상관관계(γ=.37, p =.001)가 있으므로 모성 역할 수행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 실제적인 지표로서 영아돌보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타당함을 제시하

였다.

산후 모성 역할 획득은 출산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분만 후 실제 아기

를 돌보는 활동으로 통해 점차적으로 학습된다 (Rubin , 1967). Sherefsky와 Yarrow (1974)는

산욕기의 모성 역할 수행의 대부분이 아기의 신체적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 하였고,

Lu dington - H oe (1977)는 산욕초기 모성역할은 영아의 의존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영아의 신

체적 건강 및 안위와 관련된 돌보기 활동이 대부분이며 수유, 수면, 배설, 자세유지 등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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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생물학적 과정의 조정을 돕는 것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Bull (1981)은 초산모를 대상으

로 산후 1일째의 영아의 돌보기에 대한 걱정을 조사한 결과 질병증상, 수유, 기저귀 갈기,

목욕, 제대관리 등의 신체 간호 및 옷 입히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Barn et t 등 (1970) 역시 초

산모들은 수유, 아기 행동, 목욕시키기, 기저귀 갈기 등 영아 돌보기 활동에 관해 많은 염려

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 및 돌보기 활동을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이 같은 영아 돌보기에 자신감을 갖게 되면 기질적으로 어려운 영아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도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 이때 사회적 지지가 많거나 격려가 중요하다 (Cutrona &

T routm an , 1986). 그러나 산모가 모성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효율적인 돌보기 기술 능력을

잘 습득하지 못하면 아기에 대한 애착이나 책임감이 적어지고 아기가 가족의 잠재적 위기로

작용하여 산후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 (Barnet t et al, 1970). 산후 산모가 직접 아기와 접

촉하지 않으면 아기 돌보기를 무능하다고 느껴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이 낮으며 (Brow n ,

1982), 모자동실에 있었던 산모가 일반병실보다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이 더 높았다

(Greenberg & Lin d, 1973).

Ⅲ . 연구 방법

1 . 연구 대상

정상 질식 분만을 한 초산모로서 임신 및 분만과정 중 합병증이 없었으며 아기의 체중이

2.500g 이상이고, 아기를 만삭아로 출산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114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2 . 자료 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1996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으며, 초산모 퇴원 당일 병실에서

설문지 작성을 의뢰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3 .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초산모의 일반적 특성, 산과적 특성, 그리고 모성 정체성과 영아 돌보

기 활동 자신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모성 정체성 측정 도구

어의구별 척도 (sem antic different ial scale)를 W alker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아기 정체

성에 대한 평가적인 영역으로 발전시킨 도구를 고효정 (1996)이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것을

이용하였다. 어머니로서 정체성은 양극에 대립시킨 형용사를 이용하여 11항목의 7점 척도로

개발된 도구로서 최저 11점에서 최고 77점까지의 점수 분포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

머니 정체성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내적일관성은 신뢰도 계수 Cronbach ' s

alph a =.81(고효정, 1996),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 s alph a =.81 이었다. 아기에

대한 정체성 역시 양극에 대립시킨 형용사를 이용하여 6항목의 7점 척도로 개발된 도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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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6점에서 최고 42점까지의 점수 분포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기에 대한 긍정적

인 평가를 의미한다.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신뢰도 계수 Cronbach ' s alpha =.81(고효정,

1996),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 ach ' s alpha =.80이었다.

2)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 측정 도구

Ph aris의 self Confidence scale 13문항을 토대로 박미숙(1991)이 개발한 38문항의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의 구성은 ① 안전 및 안위 5문항 ② 영아의 행동파악 6문항 ③ 수유관

련 10문항 ④ 위생관련 4문항 ⑤ 목욕시키기 및 기저귀 갈기 5문항 ⑥ 건강과 질병 8문항의

6개 영역으로 나뉘어 있고 5점 척도로 개발되어 최저 38점에서 최고 190점까지의 점수 분포

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

의 내적 일관성은 신뢰도 계수 Cronbach ' s alph a =.95 (박미숙, 1991)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 계수 Cronb ach ' s alpha =.96이었다.

4 .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A S를 이용하여 초산모의 제특성을 빈도, 백분율로 확인하고, 도

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 ach ' s alpha , 산모의 특성에 따른 모성 정체성과 영아 돌보기 활

동 자신감의 차이는 ANOVA & t 검정, 이들 변수간의 관련성은 Pear son 상관계수로 알아

보았다.

Ⅳ . 연구 결과

1 . 초산모의 일반적 특성

초산모의 연령은 26- 30세가 전체의 81%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70%를 차지하

였고, 전업주부인 경우가 71%였으며, 가족 월 평균수입은 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48%였다.

초산모의 대부분은 핵가족으로 81.6%를 차지하였고, 결혼만족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 경우는

57.9%, 평소 남편이 잘 도와준다고 응답한 경우는 56.3%였다. 희망 아기로는 여아를 원한

경우는 59.6%로 남아보다 많았다(표 1 참조).

2 . 초산모의 산과적 특성

초산모의 73.7%는 분만 후 아기가 보고싶다고 응답하였고, 영아양육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78.8%, 산전 영아 양육 준비를 한 경우는 85.1%였다. 입원 중 영아육 관련 지식

습득을 약간 한 경우는 51.8%, 전혀 안한 경우도 43.8%였다. 입원 중 모유수유 교육은

84.2%가 받았으며, 입원 중 모유수유 관련 지식을 많이 얻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67.5%였다.

초유를 먹인 경우는 초산모의 약 절반 정도인 49.1%로 먹이지 않은 경우가 약간 더 많았다.

입원 중 모유를 먹인 횟수는 한번도 먹이지 않은 경우가 38.6%였고 최고 10회까지 먹인 것

으로 나타났다. 퇴원 후 수유계획에 있어서 모유수유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59.6%, 혼합

수유를 계획한 경우는 34.3%였다. 그리고 입원 중 피곤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0.5%였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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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조).

<표 1> 초산모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21- 25세 14 12.3

26- 30세 82 71.9

교육 고졸 이하 44 38.6

대졸 이상 70 61.4

직업 전업 주부 71 62.3

취업 주부 43 37.3

경제적 수준 100만원 미만 46 40.3

(월 평균수입) 200만원 미만 45 39.5

300만원 미만 17 14.9

300만원 이상 6 5.3

가족형태 핵가족 93 81.6

확대가족 21 18.4

결혼 만족도 매우 만족 66 57.9

만족 48 42.1

평소 남편 도움 잘 도와준다 63 55.3

비교적 잘 도와준다 43 37.7

잘 안도와준다 8 7.0

희망 아기 남 46 40.4

여 68 59.6

출산 아기 남 58 50.9

여 56 49.1

계 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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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초산모의 산과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분만 후 아기느낌 보고싶다 84 73.7

아니다 30 26.3

영아양육 경험 있다 24 21.2

없다 90 78.8

산전 영아양육 준비 했다 97 85.1

안했다 17 14.9

입원중 영아양육 많이 했다 5 4.4

관련 지식습득 약간 했다 59 51.8

전혀 안했다 50 43.8

입원중 모유수유 교육 받았다 96 84.2

아니다 18 15.8

입원중 모유수유 많이 얻었다 77 67.5

관련 지식 약간 얻었다 32 28.1

얻지 못했다 5 4.4

초유 수유 먹었다 56 49.1

아니다 58 50.9

입원중 모유수유 횟수 0 44 38.6

1- 5 31 27.2

6- 10 39 34.2

퇴원후 수유계획 모유수유 68 59.6

인공수유 7 6.1

혼합수유 39 34.3

입원중 휴식정도 충분하다 30 26.3

일상생활 가능하다 72 63.2

피곤하다 12 10.5

계 114 100.0

3 . 초산모의 모성 정체성 점수

본 연구대상자의 모성 정체성 수준은 측정 도구의 최대 점수에 비교해 보았을 때 어머니

로서의 정체성 평균 점수는 52.65, 아기에 대한 모성 정체성 평균점수 29.38, 그리고 모성 정

체성 전체 평균점수는 82.03으로서 모두 도구의 중간값 이상을 나타내었다 (표 3 참조). 이는

백분율 점수로 환산하였을 때 각각 68.4점, 70.0점, 68.9점에 해당한다.

< 표 3> 초산모의 모성 정체성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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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문항수 최대값 최소값

어머니로서의 모성 52.65 12.29 11 11 77
정체성 전체점수
아기에 대한 모성 29.38 10.23 6 6 42
정체성 점수
모성 정체성 82.03 19.41 17 17 119
전체 점수

4 . 초산모의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 점수

초산모의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 도구의 최대점수와 비교

해 보았다. 영아 돌보기 활동 하위 영역을 6개로 나누었을 때 각각의 평균 점수는 안전과

안위 ; 16.34, 행동파악 ; 16.76, 수유관련 ; 29.85, 위생관련 ; 12.62, 목욕 및 기저귀 갈기 ;

15.77, 건강 및 질병 ; 22.56 으로 모두 도구의 중간값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었고, 영아 돌보

기 활동 자신감 전체 점수 역시 도구의 중간값 이상을 보였다. 이는 백분율 점수로 환산하

였을 때 60.0점에 해당한다 (표 4 참조).

<표 4> 초산모의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 점수

하위영역 평균 표준편차 문항수 최대값 최소값

안전과 안위 16.34 3.73 5 5 25

행동파악 16.76 4.09 6 6 30

수유관련 29.85 7.00 10 10 50

위생관련 12.62 3.32 4 4 20

목욕 및 기저귀 갈기 15.77 4.04 5 5 25

건강 및 질병 22.56 6.01 8 8 40

영아돌보기 활동 113.91 25.40 38 38 190

자신감 전체점수

5 . 초산모의 일반적 특성 및 산과적 특성에 따른 모성 정체성 점수의 차이

초산모의 일반적 특성 및 산과적 특성이 대상자의 모성 정체성 점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 지를 A NOVA , t 검증으로 확인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교육정도, 직업, 월 평균

수입, 가족 형태, 결혼 만족도, 평소 남편의 도움정도, 희망 아기성별들을 포함시켰다.

결과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특성으로 초산모의 연령으로서 모성 정체성 전체 평균

점수를 순서대로 비교해 보면 21- 25세의 대상자는 73.38점, 26- 30세는 80.75점, 31세 이상은

93.44점이었다 (F =3.53, p =.0329),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평균 점수는 26- 30세가 51.46점, 21- 25

세가 51.54점, 31세 이상이 59.19점으로 가장 높았다 (F =2.70, p =.0719), 아기에 대한 정체성

점수에 있어서는 21세- 25세가 24.85점, 26세- 30세가 29.30점, 역시 30세 이상이 34.25점으로

가장 높았다 (F =3.12, p =.0481).

그 외, 교육정도, 직업, 월 평균수입, 가족형태, 결혼만족도, 평소 남편의 도움정도, 희망

아기성별 등은 모성 정체성 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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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성 정체성(tot al, m other , baby )의 차이

특성 구분
빈도

(명)

모성정체성 (t ot al) 모성정체성 (m other ) 모성정체성 (baby )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연령 21- 25세 14 73.38 18.03 3.53 51.54 10.88 2.70 24.85 11.75 3.12

26- 30세 82 80.75 20.45 (.329**) 51.46 13.15 (.0719*) 29.30 10.57 (.0481**)

31세이상 17 93.44 12.94 59.19 7.73 34.25 5.68

교육 고졸이하 44 78.41 23.06 - 1.47 50.32 15.20 - 1.47 28.09 11.07 - 1.03

대졸이상 70 84.30 16.49 (.1449) 54.11 9.88 (.1457) 30.19 9.65 (.3038)

직업 전업주부 71 81.15 18.52 - .60 52.11 11.69 - .51 29.04 10.49 - .56

취업주부 43 83.52 21.19 (.5494) 53.38 13.44 (.6126) 30.14 9.81 (.5777)

경제적수준 100만원미만 46 81.48 14.92 1.81 52.87 10.02 1.45 28.60 9.34 1.35

(월평균수입) 200만원미만 45 82.45 20.85 (.1492) 52.30 13.24 (.2312) 30.16 10.31 (.2627)

300만원미만 17 87.00 17.91 55.81 8.95 31.19 11.76

300만원이상 6 64.20 38.48 42.80 26.21 21.40 12.52

가족형태 핵가족 93 81.81 19.90 - .28 52.56 12.51 - .17 29.25 10.68 - .34

확대가족 21 83.00 17.45 (.7846) 53.05 11.54 (.8642) 29.95 8.13 (.7380)

결혼만족도 매우만족 66 83.31 21.78 .85 53.75 14.16 1.18 29.55 10.79 .20

만족 48 80.30 15.90 (.3997) 51.13 9.28 (.2388) 29.17 9.64 (.8437)

평소남편도움 잘도와준다 63 81.79 21.31 .68 53.06 13.34 1.70 28.73 10.88 .28

비교적잘도와준다 43 83.67 16.97 (.5087) 53.46 10.50 (.1872) 30.31 9.51 (.7566)

잘안도와준다 8 75.00 16.04 45.00 11.31 30.00 9.42

희망아기 남 46 80.37 19.43 - .79 52.49 12.72 - .25 27.88 10.95 - 1.17

여 68 83.48 20.08 (.4305) 53.11 12.51 (.8064) 30.38 10.16 (.2446)

출산아기 남 58 81.84 15.02 - .89 51.78 12.32 - .35 30.12 10.62 .26

여 56 82.75 16.90 (.8996) 52.92 11.56 (.9223) 28.65 10.34 (.6754)

초산모의 산과적 특성으로는 분만 후 아기느낌, 영아양육 경험, 산전 영아양육 준비, 입원

중 영아양육 관련 지식습득, 입원 중 모유수유 교육, 입원 중 모유수유 관련지식, 초유수유,

입원 중 모유수유 교육, 입원 중 모유수유 횟수, 퇴원 후 수유계획, 입원 중 휴식정도를 포

함하여 이들 특성이 모성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특성으로는 산전 영아양육준비, 입원 중 영아양육관련

지식습득, 초유수유, 입원 중 모유수유 횟수, 퇴원 후 수유계획으로 나타났다. 이들 특성을

차례대로 보면 먼저, 산전 영아양육 준비를 한 초산모의 모성 정체성 전체 평균점수는 83.64

점, 준비를 안한 초산모는 73.19점으로 준비를 한 초산모의 모성 정체성 전체 평균점수가 높

았다 (t =2.31, p =.0306).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평균 점수에 있어서도 산전 영아양육 준비를 한

초산모가 53.88점으로 안한 초산모의 45.88점보다 높았다 (t =2.62, p =.0160). 둘째, 입원 중 영

아양육 관련 지식을 많이 습득한 초산모의 아기에 대한 정체성 점수는 32.50점으로 준비를

약간 한 초산모 31.58점, 준비를 전혀 안한 초산모 26.34점보다 높았다 (F =3.94, p =.02222). 셋

째, 초유수유를 한 초산모의 모성 정체성 전체 평균 점수는 86.50점으로 초유수유를 안한 초

산모의 79.15점보다 높았으며(t =1.95, p =.05410), 아기에 대한 정체성 평균 점수도 초유를 먹

인 산모가 32.54점으로 먹이지 않은 초산모의 27.31점보다 높았다 (t =2.71, p =.0080). 넷째, 입

원 후 모유수유를 1- 5회 한 초산모의 아기에 대한 정체성 평균점수는 31.74점, 6- 10회 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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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산모는 31.21점으로 모유를 먹이지 않은 대상자의 26.09점보다 높았다(F =3.91, p =.0228).

다섯째, 퇴원 후 수유계획에 있어서 혼합수유를 계획한 초산모의 아기에 대한 정체성 평균

점수는 30.79점, 모유수유를 계획한 초산모는 29.49점보다 높았다 (F =3.18, p =.0456)(표 6 참

조).

<표 6> 산과적 특성에 따른 모성 정체성(tot al, m other , baby )의 차이

특성 구분
빈도

(명)

모성정체성 (t ot al) 모성정체성 (m other ) 모성정체성 (baby )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분만후 아기느낌 보고싶다 84 82.01 20.73 - .00 52.22 13.33 - .70 29.79 10.50 .72

아니다 30 82.03 16.17 (.9953) 53.79 9.34 (.4915) 28.24 9.93 (.4795)

영야양육 경험 있다 24 83.09 14.93 .42 51.52 10.04 - .4998 31.57 7.66 1.44

없다 90 81.51 20.42 (.6791) 52.77 12.80 (.6198) 28.74 10.78 (.1566)

산전 영아 했다 97 83.64 19.59 2.31 53.88 12.16 2.62 29.76 10.50 1.10

양육 준비 안했다 17 73.19 16.29 (.0306**) 45.88 11.18 (.0160**) 27.32 8.72 (.3230)

입원중 영아양육 많이 했다 5 87.25 14.64 2.21 54.75 10.37 .45 32.50 6.76 3.94

관련 지식습득 약간 했다 59 85.02 16.44 (.1243) 53.44 10.46 (.6406) 31.58 8.62 (.0222**)

전혀 안했다 50 77.70 22.28 51.36 14.41 26.34 11.51

입원중 모유수유 받았다 96 81.23 18.45 - .83 52.19 11.58 - .75 29.05 10.30 - .8018

교육 아니다 18 86.22 24.07 (.4140) 55.11 15.73 (.4610) 31.11 9.94 (.4304)

입원중 모유수유 많이 얻었다 77 85.51 16.44 1.27 52.81 10.42 .98 30.70 8.72 1.99

관련 지식 약간 얻었다 32 77.26 25.24 (.2849) 50.74 16.54 (.3755) 26.52 11.95 (.1411)

얻지 못했다 5 86.75 22.90 59.50 6.35 27.25 18.71

초유수유 먹었다 56 86.50 14.90 1.95 53.96 10.05 .8916 32.54 7.73 2.71

아니다 58 79.15 23.16 (.0541*) 51.83 14.24 (.3748) 27.31 11.77 (.0080**)

입원중 모유수유 0 44 77.57 23.12 2.28 51.48 15.06 .95 26.09 10.99 3.91

횟수 1- 5 31 86.97 14.88 (.1072) 55.23 9.24 (.3904) 31.74 8.35 (.0228**)

6- 10 39 83.13 12.21 51.92 10.84 31.21 9.94

퇴원후 수유계획 모유수유 68 82.82 20.87 2.20 53.34 13.64 .89 29.49 10.19 3.18

인공수유 7 67.29 14.57 (.1152) 46.86 6.44 (.4153) 20.43 10.98 (.0456**)

혼합수유 39 83.28 16.61 52.49 10.38 30.79 9.60

입원중 휴식정도 충분하다 30 86.24 17.39 .94 56.10 10.30 1.69 30.14 10.60 .74

일상생활가능 72 80.75 21.11 (.3948) 51.92 13.30 (.1892) 28.83 10.53 (.4814)

피곤하다 12 79.45 12.66 48.18 9.44 31.27 8.27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볼 때, 초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산전 영아양육준비를 한 초산모

가 안한 초산모보다, 초유수유를 한 초산모가 안한 초산모보다 모성 정체성 전체 점수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산전 영아양육 준비를 한 초산모가

준비를 안한 초산모보다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입원 중 영아양육 관련 지식을 많이 습득할수록, 초유를 안먹인 초산모보

다 먹인 초산모가, 입원 중 모유수유를 안한 초산모보다 모유수유를 한 초산모가, 퇴원 후

인공우유를 계획한 초산모보다 모유수유나 혼합수유를 계획한 초산모의 아기에 대한 정체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 초산모의 일반적 특성 및 산과적 특성에 따른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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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 점수에 있어서도 초산모의 일반적 특성 및 산과적 제 특성이 미

치는 영향을 A NOVA , t 검증으로 확인하였다.

먼저 일반적 특성 중에서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 점수에 영향을 보인 요인은 평소의 남

편도움으로 잘 도와준다고 응답한 초산모와 120.02점으로 비교적 잘 도와준다고 응답한 초

산모의 109.05점, 잘 안 도와준다고 응답한 초산모의 92.00점 보다 높았다 (F =6.09, p =.0031)

(표 7 참조).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의 차이

특 성 구 분
빈도

(명)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

mean SD t or F (p)

연령 21 - 25세 14 109.46 36.33 .76
26 - 30세 82 114.10 24.69 (.4697)
31세 이상 17 120.81 16.96

교육 고졸 이하 44 115.30 29.31 .43
대졸 이상 70 113.04 22.78 (.6656)

직업 전업 주부 71 112.24 25.56 - .83
취업 주부 43 116.33 25.39 (.4109)

경제적 수준 100만원 미만 46 113.93 25.82 .96
(월평균수입) 200만원 미만 45 116.75 25.59 (.4129)

300만원 미만 17 107.63 17.11
300만원 이상 6 101.40 34.38

가족 형태 핵가족 93 112.06 25.60 - 1.75
확대가족 21 112.10 23.35 (.0905*)

결혼 만족도 매우 만족 66 117.18 22.14 1.37
만족 48 110.36 28.59 (.1756)

평소 남편도움 잘 도와준다 63 120.02 20.60 6.09
비교적 잘 도와준다 43 109.05 26.30 (.0031**)

잘 안도와준다 8 92.00 38.42

희망 아기 남 46 114.41 27.06 - .78
여 68 115.53 25.72 (.4404)

출산 아기 남 58 112.41 22.10 - .80
여 56 113.52 23.74 (.6407)

초산모의 산과적 특성 중에서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산

전 영아양육 준비와 입원 중 영아양육 관련 지식습득, 입원 중 모유수유 교육으로 나타났다.

즉, 산전 영아양육 준비를 한 초산모가 116.89점으로 준비하지 않은 초산모의 96.94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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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고(t =2.04, p =.0574), 입원 중 영아양육 관련 지식을 약간 습득한 초산모가 119.07점, 전

혀 습득하지 않은 초산모는 107.90점으로 오히려 지식을 많이 습득한 초산모가 102.75점으로

낮았으며 (F =3.15, p =.0467), 입원 중 모유수유교육을 받은 초산모가 112.23점으로 교육을 받

지 않은 초산모의 122.89점보다 낮았다 (t =- 1.79, p =.0850) (표 8 참조).

<표 8> 초산모의 산고적 특성에 따른 영아 돌보기 자신감의 차이

특 성 구 분
빈도

(명)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

mean SD t or F (p)

분만후 아기느낌 보고싶다 84 113.45 26.63 - .63

아니다 30 116.62 21.88 (.5299)

영아양육 경험 있다 24 112.22 24.72 - .40

없다 90 114.57 25.74 (.6891)

산전 영아양육준비 했다 97 116.89 21.75 2.04

안했다 17 96.94 38.08 (.0574*)

입원중 영아양육 많이 했다 5 102.75 30.84 3.15

관련 지식습득 약간 했다 59 119.07 22.87 (.0467**)

전혀 안했다 50 107.90 26.40

입원중 모유수유 받았다 96 112.23 25.64 - 1.79

교육 아니다 18 122.89 22.68 (.0850*)

입원중 모유수유 많이 얻었다 77 116.00 28.84 2.08

관련 지식 약간 얻었다 32 106.16 28.70 (.1303)

얻지 못했다 5 124.25 14.89

초유수유 먹였다 56 114.31 23.51 - .01

아니다 58 114.33 27.61 (.9959)

입원중 모유수유 0 44 116.25 27.57 .99

횟수 1- 5 31 116.42 25.46 (.3766)

6- 10 39 109.28 22.66

퇴원후 수유계획 모유수유 68 116.79 23.84 1.09

인공수유 7 110.43 23.94 (.3397)

혼합수유 39 109.51 28.09

입원중 휴식정도 충분하다 30 117.31 32.26 .37

일상생활 가능하다 72 112.43 23.12 (.6899)

피곤하다 12 114.18 22.48

7 . 모성 정체성점수와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 사이의 상관성

초산모의 모성 정체성 전체점수와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 전체 점수사이의 관련성을 보

면 상관계수 r =.37608(p =.0001)로 유의한 중정도의 정상관을 보였다 (표 9 참조).

<표 9> 모성 정체성점수와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 사이의 상관성 (전체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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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 정체성 돌보기 자신감

모성 정체성 1.000 .37608
(p=.0) (p=.0001)

돌보기 자신감 1.000
(p=.0001)

다음은 모성 정체성 하위 영역,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 하위 영역간의 상관성을 살펴보

았다.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아기에 대한 정체성과 r =.4813 (p =.0001)의 정 상관을 보였고,

영아 돌보기 자신감의 하위 영역들의 관계는 r =.7146- .8052까지의 매우 높은 정 상관을 보

였다.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영아 돌보기 자신감의 모든 하위 영역과의 상관성도

r =.3722- .4229까지 범위의 정 상관을 나타내었다. 아기에 대한 정체성과의 관련성에서 유의

한 상관을 보인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 하위 영역은 수유관련 요인에서 r =.1757(p =.0616),

목욕 및 기저귀 갈기 요인에서 r =.1545 (p =.0945)을 나타내었다(표 10 참조).

<표 10> 모성 정체성과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 사이의 상관성 (하위영역)

MI- M MI- B CO - safety CO- beh av ior CO - feeding CO - hyg ine CO - bath ing CO - health

MI- M 1.000

MI- B .4813 1.000

( .0001)

CO- safety .3722 .1058 1.000

( .0001) ( .2628)

CO- behav ior .4115 .1406 .7323 1.000

( .0001) ( .1357) ( .0001)

CO- feeding .4229 .1757 .6734 .6708 1.000

( .0001) ( .0616) ( .0001) ( .0001)

CO- hygine .4057 .1252 .6855 .6881 .7165 1.000

( .0001) ( .2222) ( .0001) ( .0001) ( .0001)

CO- bathing .4173 .1574 .7282 .6958 .7278 .7731 1.000

( .0001) ( .0945) ( .0001) ( .0001) ( .0001) ( .0001)

CO- health .4051 .1152 .8052 .7927 .7146 .7538 .7483 1.000

( .0001) ( .2222)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 : p v alu e

Ⅴ . 논 의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산욕 초기 초산모의 모성 정체성 수준은 평균점수를 기초로 하였

을 때 도구의 중간값 이상을 보였지만 백분율 점수로 환산하였을 때 어머니 정체성은 68.4

점, 아기에 대한 정체성은 70.0점으로 나타나 이은숙 (1992)의 연구 결과 어머니 점수 70.6점,

아기 점수 73.6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의 평균 점수도 백분율 점수

로 환산 시60.0점으로 이은숙 (1992)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78.6점 보다 상당히 낮았다. 이

는 W alk er등(1986)의 연구결과 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우리나라 초산모의 산욕 초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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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할 획득 정도는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이은숙 (1992)은 외국의 초산

모에 비하여 우리나라 초산모의 모성 역할 정도가 낮은 것은 외국에 비하여 임신기간동안

부모교육의 실시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 의문시했었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가정 방문

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기준 자료가 될 것이다.

모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 초산모의 특성 중에 31세 이상의 초산모가 31세 이하의 초산

모보다 어머니 정체성, 아기에 대한 정체성 모두에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난 점은

M ercer (1986)가 지적한 30대 산모가 20대 산모보다 모성역할에 더 긍정적이라는 점과 일치

한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70% 이상이 대졸의 학력을 지니고 잇고 산모의 연령이 30대

이상인 경우 임신때부터 정상적인 출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큰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

는데, 초임부를 대상으로 한 김혜언 (1996)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한다.

다음으로 산전 영아 양육 준비를 한 경우에 어머니 정체성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난 점은

임신 때부터 예비 어머니로서 준비된 경우에 출산 직후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평가에 더 긍

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임신 때 모성 관련 지식이 높을수록 임부의 모성정체

성이 높았던 김혜원 (1996)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역시 산전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준비

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영아양육 관련 지식, 초유수유, 입원 중 모유수유 횟수, 퇴원 후 수유계획 특성 등은 아기

에 대한 정체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 아기 양육에 관하여

많이 아는 것, 입원시 수유를 통한 아기와의 접촉증가, 또 모유를 먹이려는 계획의 시도가

실제 자신의 아기에게 긍정적인 평가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산모의 입원으로부터

퇴원까지의 기간은 비록 짧은 시간이기는 하나 아기와의 애착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

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은숙 (1992)의 연구결과에서도 태아 모습을 상

상했던 초산모의 어머니 정체성, 아기 정체성이 높았던 것처럼 어머니와 아기와의 관계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가능한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에 이르러 모유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모유실천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초산모에게 병원입원시 초유를 비롯한

모유수유를 시도하고 또 모유수유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겠다. 최인희 (1986)는 모자동실에서 모아의 조기접촉이 가능하므로 이때 접촉에 의해

산모의 영아에 대한 애정, 자신감 및 신뢰감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즉 모아의 조기 접촉은

어머니 자신의 정체성 재형성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조기 접촉의 가장 쉽고도

효율적인 방법이 모유수유일 것이다. 이는 기존의 많은 병실 구조가 산모와 아기를 분리시

켰던 것을 모자동실로의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함을 시사하는 것이며, 모자동실이 아니더라

도 산모와 아기와의 접촉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 점수에 있어서 평소 남편이 잘 도와준다고 한 산모의 자신감 평

균점수가 높게 나타나므로서 초산모에게 가장 가까운 지지체계인 남편의 역할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결과는 Cutrona와 T routm an (1986)의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모성역할에 자신감

을 갖는다는 점고, Durett 등 (1986)이 지적한 모성 역할 수행정도는 가족관계에 의해, 특히

남편으로부터의 지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지지한다. 다음으로 산전 영아양육 준비를 한

경우, 입원 중 모유수유 교육을 받았던 초산모가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이 높게 나타난

것은 산전 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켜 주었고, 간호사의 입원 중 영아 양육 관련 지식을

많이 습득한 경우보다 약간 습득한 경우가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이 높게 나타난 점은 지

식 정도가 약간 정도일 때 오히려 더 배워야한다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자신감을

더 높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입원 중에 영아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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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식을 전혀 습득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43.8%에 이른다는 점, 초유를 먹이지

않은 경우가 50.9%, 한번도 모유를 먹이지 않은 경우가 38.6%에 이르는 점은 입원 중 초산

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현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모- 아

관계의 결속과 애착에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초산모가 퇴원을 하기 전까지

필요한 교육내용과 그 효율성을 재평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하며, 모유수유 운동을 비롯한 아기와의 접촉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여

야 할 것이다. 모성 정체성과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간의 상관성은 중정도 (r =.3761,

p =.0001)로 나타났고 이들 하위 영역간의 상관성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난 점은 이 두 변수

가 실제적으로 관련성이 매우 크고 또한 모성 역할이라는 이론적 개념을 구성하는 변수로서

의 타당성을 제시하였다고 본다.

Ⅵ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산욕 초산모의 모성 정체성,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의 정도 및 이들의 관계,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1996년 8월 1일에서 10월 31일에 걸쳐 입

원한 초산모 114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용된 도구로는 고

효정 (1996)이 수정 번역한 모성 정체성 측정도구, 박미숙 (1991)이 수정 보완한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산욕 초기 초산모의 모성 정체성 정도는 어머니 정체성의 평균점수는 52.65 (만점 77점),

아기에 대한 정체성의 평균점수는 29.38 (만점 42점), 전체 모성 정체성 평균점수는 82.03

(만점 139점)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2.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 정도는 6개 하위영역의 평균점수로 볼 때 (1) 안전과 안위

16.34 (만점 25), (2) 행동파악 16.76(만점 30), (3) 수유관련 29.85 (만점 50), (4) 위생관련

12.62(만점 20), (5) 목욕 및 기저귀 갈기 15.77 (만점 25), (6) 건강 및 질병 22.56(만점 40)

로 역시 낮은 편이었다.

3. 산욕 초기 초산모의 모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산모의 연령은 모성

정체성 전체 (F =3.53, p =.0329), 어머니 정체성 (F =2.60, p =.0719), 아기에 대한 정체성

(F =3.12, p =.0481)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산전 영아양육 준비는 모성 정체성 전체

(t =2.31, p =.0306), 어머니 정체성 (t =2.62, p =.0160)에 유의하였고, 입원 중 영아양육 관련

지식은 아기에 대한 정체성 (t =3.94, p =0.2222)에 유의하였다. 초유수유는 모성 정체성 전체

(t =1.95, p =.0541), 아기에 대한 정체성 (t =2.71, p =.0080)에 유의하였으며, 입원 중 모유수유

횟수는 아기 정체성 (F =3.91, p =.0228)에, 퇴원 후 수유계획도 아기에 대한 정체성 (F =3.18,

p =.0456)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4. 산욕 초기 초산모의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특성으로는 평소 남

편의 도움(F =6.09, p =.0031), 산전 영아양육 준비 (t =2.04, p =.0574), 입원 중 영아 양육관련

지식(F =3.15, p =.0467), 입원 중 모유수유 교육 (t =- 1.79, p =.0850)이었다.

5. 모성 정체성과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간의 상관성은 r =.37608(p =.0001)로 중정도의 정

상관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산욕 초기 초산모의 모성 정체성,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 수준은 비교적 낮

았으며, 초산모의 연령, 산전 영아양육 준비, 입원 중 영아양육 관련 지식, 초유수유, 모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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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횟수, 입원 중 모유수유 교육 등이 이들 변수에 영향을 주는 특성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초산모의 모성 정체성,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2. 초산모의 모성 정체성,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산전관리, 퇴원 교육, 가정

방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율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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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s tp artu m P eriod

Kim , H ae W on·H w ang , M oon Sook·Hong , Kyun g Ja

In this stu dy th e lev els and influ encing characterist ics of m aternal identity and self

confidence for carin g the baby w ere identified durin g the imm ediat e postpartum period.

114 primiparou s w om en w ho deliv ered v aginally n orm al b aby part icipat ed in th e surv ey

from Au gu st 1 to Octob er 31, 1996. SD scale w as to m easure m atern al ident ity w hich

con sisted of 11 item s for m oth er an d 6 it em s for baby . Likert scale w as to m ea sure self

confidence for caring th e baby (38 it em s ). Cronbach ' s alphas for ev alu at in g int ernal

con sistency a s follow s : .86 for m aternal ident ity an d .96 for self confidence scale for

carin g the baby .

T h e study show ed th ese result s :

1. M ean score of m atern al ident ity (82.03 : 52.65 for m oth er , 29.38 for baby ) w as

con sidered relat iv ely low .

2. M ean score of self confidence for carin g the baby (113.91) w as con sidered relativ ely

low .

3. T here w ere significant influen cin g charact eristics of primiparou s to m atern al ident ity :

ag e (total ; F =3.53, p =.0329, for m other ; F =2.60, p =.0719, for baby ; F =3.12, p =.0481),

pren at al infant care preparat ion (tot al ; t =2.31, p =.0306, for m other ; F =2.62, p =.0160),

kn ow ledge about infant care during the h ospit alizat ion (for baby ; F =3.94, p =.02222),

colostrum feeding (tot al ; t =1.95, p =.0541, for baby ; t =2.71, p =.0080), fr equen cy of

breast feedin g durin g the hospit alization (for baby ; F =3.91, p =.0228)and feeding type

aft er discharg e (for b aby ; F =3.18, p =.0456).

4. T here w ere significant influ encin g ch aract eristics of primiparou s to self confidence for

caring the baby : routine hu sband support (F =6.09, p =.0031), pren at al infant care

preparat ion (t =2.04, p =.0574), kn ow ledge about infant care during the

hospit alizat ion (F =3.15, p =.0467), educat ion of breast feedin g durin g the

hospit alizat ion (t =- 1.79, p =.0850).

5. Correlat ion betw een m atern al identity and self confiden ce for caring the b aby w as

r =.37608 (p =.0001).

T his study implies that special educat ion program s for primipara are n eeded. F or the

future, this stu dy sug gest th at m atern al role v ariables n eed to be m onitored through the

h om e visit ing follow up. Also int erv ent ion program s relat ed to prenat al care, discharg e

edu cat ion , h om e visit in g follow up need to be dev eloped and then ev alu ated th eir

effect iv enes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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