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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1 .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의 산업화, 도시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의식변화로 여성

의 경제활동이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전체 취업여성 중 기혼여성의 비율이

70.8% (노동부, 1991)로 매우 급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로 40대 남성

실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반비례로 취업을 하고 있는 기혼여성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엘지 (LG) 경제연구원의 실업률 변화 요인 분석 에 따르면 97년 상반기

평균 여성 취업자는 8백 57만 2천명으로 작년과 같은 기간의 8백 23만 3천명보다 4.1%증가

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같은 기간 남성의 취업증가율(0.8% )의 5배에 달하는 것이다(문화일

보, 1997).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와 같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특히, 자녀양육을 하고 있는 어머니에

게는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며, 취업모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점은 자녀 양육 문제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영, 1986).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양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

은 기혼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라는 사회변화에 대한 인식에 수반되어야 할 중요한 연구과제

라고 본다.

여성이 결혼하게 되어 첫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분만후 1- 3일 동안 병원에서 보낸다. 이

동안 어머니로서의 아기 육아법 및 자신의 건강회복을 위한 자기간호법 등을 배우지도 못하

고 집으로 되돌아간다. 그 후 초산모의 산후회복 여부를 의사에게 진찰 받을 때까지인 약

4- 6주 동안 의료전달체제에서 분리되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놓

이면서(이은숙, 1995) 어머니역할을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은 어머니가 되기 위한 준비가 별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

를 갖게된 후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 어머니는 아기에 대해 알고 있

는 것이 별로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으며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본적인 기

술, 예를 들면 수유나 목욕시키는 방법 등을 알지 못하고 있다 (Bigner , 1985).

더욱이 아기는 출생 즉시부터 어머니의 보살핌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시기동

안 초산모들은 임신과 분만으로 인해 야기된 신체적, 정서적 변화와 더불어 만성적인 피로

로부터 자기자신의 건강회복을 위해 적절한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지만, 영아의 의존성으로

인해 영아에게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 수면부족, 만성피로, 다른 가족구성원의 욕구

를 해결해줄 수 있는 시간과 기회의 부족, 새로이 부과된 어머니역할의 획득 및 역할 재조

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부담감을 갖게되고 상당한 스트레

lee dong young




스를 겪게 된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되는 사람은 영아를 돌보면서 적응하는데 53%가 심한

위기 (Dy er , 1963), 83%가 중증위기 (LeM a ster , 1965), 87%가 약간의 위기 (H obb s , 1965)를 경

험한다고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은 커다

란 영향을 받았다. 대가족 제도 내에서는 젊은 여성인 어머니 (며느리)는 의생활과 요리 및

가사 등 여러 가지 일로 대단히 바쁘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은 가정 살림에서 한 걸은 물러

난 조모와 함께 맡았으나 (유안전, 1986) 핵가족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조모와 같이 살지 않으

므로 가정 내의 육아법이 조모로부터 며느리에게 전수되기 어렵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서 아

기양육을 책임지게 되는 형편이어서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

타났다(박해미, 1994 ; Grossm an , F edele & Pllack , 1987 ; Miller & Solle, 1980 ;

T omlin son , 1987). 이것은 각 사회마다 문화적으로 자녀양육에 직접적인 책임감이 아버지보

다 어머니에게 더 많이 부과되어 왔으며 아기가 독립적인 개체가 되기까지에는 어머니의 헌

신적인 보살핌이 요구되므로 첫아기에게 적응하는데 있어 어머니가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되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박영숙, 1991 ; 이혜란, 1984).

더욱이 취업 초산모의 경우에 산후 1- 2개월간이 출산휴가를 가지고는 신체, 생리적 변화

와 정서적 피로를 충분히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어머니역할에 아직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에 다시 복귀하게 되는 취업초산모의 경우에 기존의 역할 (배우자, 주부,

직장인)외에 새로운 어머니역할을 추가하게 됨으로써 역할과중 및 역할기장이 발생하게 되

어 역할기장은 취업초산모에게 스트레스를 더욱 심화시킨다 (고효정, 1996). 이러한 역할기장

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과 역할획득을 저하시키고 어머니의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혜경, 1992).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성인기에서 모성기로의 전환을 발달과업의 하나이며 생활의 변화를

초래하는 위기로 간주하지만 이들 학자들 사이에 일치를 보이고 있는 점은 부모가 되는 사

건이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이다. 즉 어머니역할을 처음 시작하는 그들은 역할기장을 경험하

게 된다. 따라서 초산모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가 요구된다.

최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줌으로써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중재요

인으로 사회적지지가 지적된 이후 사회적 지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Cobb , 1976 ;

Dean & Lin , 1977).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발생을 예방 혹은 경감하는 완충

제로서(Cobb , 1976 ; T urner , 1987), 건강유지를 위한 예보제로써 작용하며(Berkm an &

Sym e, 1979), 질병의 결과를 중재하고 문제해결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Sarason et al., 1983)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지지 중 배우자의 지지가 다른 어떤 변인보다 스트레스

를 감소시키는데 초산모에게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하였다(Caplan , 1971). 여러 연구에서도

일관성 있게 나타난 결과는 다른 어떤 지지체제보다도 가족 특히 배우자로서 제공된 지지가

영향력이 컸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배우자의 지지는 산욕기 동안에 발생한 초산모 (아내)의

역할긴장과 정서적 불균형을 줄여주고 (Cronen w ett & W ilson , 1981 ; T ilden , 1983), 모아의

애착을 증진시켜 주며 더 나아가서 초산모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도모해 준다고 하였다

(Brow n , 1986a, b ; Cronen w ett , 1985a, b ; H all et al., 1987 ; Koniak & Griffin , 1988 ;

Len z et al., 1986).

우리 나라의 경우 1980년대 초부터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간호학자들의 관심이 증가되면서

사회적지지 도구 개발에서부터 사회적 지지와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성을 규명하려

는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박지원, 1985 ; 오가실, 1994 ; 이관희, 1985 ; 이영란, 1982), 1980년



대 후반부터 만성질환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중재기능을 간호현장에서 적

용하며, 그 효과를 규명하려는 시도 (김희순, 1988 ; 정추자, 1992)가 이루어졌으며, 정상인과

건강문제를 지니고 있거나 스트레스가 예상되는 대상자와의 사회적지지 특성을 비교 측정하

는 연구와 함께 사회적 지지의 구조와 기능을 규명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초산모에 있어서 사회적 변인으로서의 배우자 지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

지의 배우자 지지와 초산모의 역할긴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초산모가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산욕기동안 배우자의 지지가 초산모

의 역할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두 변수간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초산모의 역할긴장을 완화해 주기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산모의 역할긴장과 배우자 지지가 취업유무와 시간경과에 따라 어떤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3 . 연구문제

1) 취업유무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초산모의 역할긴장과 배우자 지지는 어떤 관계로 변

화하는가?

2) 취업유무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초산모의 역할긴장과 배우자지지는 어떤 차이가 있

는가?

4 . 연구가설

1) 모든 조사 시기에서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수록 초산모의 역할기장은 낮아질 것이다.

2) 취업유무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초산모의 역할긴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취업유무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초산모의 배우자 지지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5 , 용어정의

1) 초산모의 역할긴장

어머니로서의 역할의무를 수행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즉, 한 개인이 한 역

할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에 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개인 안에 생성되는 스트레스

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Hobb s (1965)와 Steffen smeier (1982)의 도구를 수정, 사용하여 어

머니의 역할긴장을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득점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로서의 역할긴장 정도

가 높을 것을 의미한다.

2) 배우자의지지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 표현, 타인의 행동이나 지각의 인정, 타인에 대한 상징적 또는

물질적 도움의 제공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하는 대인관계적 거래로서,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신체적 및 정신적 지지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신체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

해 이혜경 (1992)의 도구인 12문항과 남편의 정신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T aylor (1974)도구

를 이혜경(1992)이 번안한 도구 8문항을 사용하였고, 득점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의지지 정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취업초산모

기혼여성 중 아기를 분만하기 전에 전일제(Full T ime, 1일 8시간)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면서 첫 아기를 정상분만하고 산후 4- 6주에 직장에 복귀한 초산모를 의미한다.



Ⅱ . 문헌고찰

1 . 취업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은 부권제(父權制) 가족으로서 가부장권이 철저히 확립되어 있

고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한 대가족 제도이었다(김두헌, 1982 ; 이효재와 김주숙, 1982).

1960년대 들어서면서 산업구조의 변화 및 도시화 현상으로 우리 나라 전통적 가족형태인

확대가족의 70%가 핵가족 형태로 변하였다. 이에 따라서 여성의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수

준의 향상으로 인해 여성의 취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여성취업자 증가추이를 살펴보

면 1980- 1992년 사이 12년 동안의 경제활동 인구증가를 성별로 보면 남성경제 활동인구는

28.8% 증가한데 비해 여성경제 활동인구는 43.6% 증가하여 남성보다 여성경제활동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 1994). 이와 같이 여성의 취업이 증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영(1986)은 취업모 322명을 대상으로 취업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에 관해 묻는 항목에서 자기발전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가 47.8%이고, 사회참여의 기

회를 갖기 위해서 가 21.7%이고, 그리고 두 가지 모두 라고 응답한 경우가 12.4%이며, 경

제적 이유 에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12.4%였다. 이는 고학력의 여성인력이 늘어나면서 자신

의 능력을 활용하고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승되므로 결혼을 한 이후에도 취업을

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홍정희, 1993).

한편 우리 나라 대졸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여성취업에 대한 의식연구에 의하면 기혼남성

들은 일반적으로 결혼전 여성의 취업경험은 바람직한 것으로 지지하지만, 결혼 후에는 아예

취업을 하지 않기를 원하거나 찬성한 경우라도 자녀를 낳기 전이나 조건부 취업 혹은 시간

제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필연, 1982). 또한 가족 내에서의 성별분업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상하 우월의 관계로 나타나고 그리고 한쪽 배우자를 추종하는 관계로 인

식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아내가 취업하게 되면 남편자신의 특권적 위치가

흔들리게 되고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약화될지도 모른다는 반응이 아내의 취업을 반대하는

자는 물론 찬성하는 기혼 남성의 공통된 반응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남편의 입

장에서 아내가 돈을 벌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정 내의 부부 위계질서가 혼란해 질 우려

가 있으며 더 나아가 가정불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김

혜영, 1987).

이상과 같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독립된 인격체로써 친구며, 동료로 보기보다는 자

신에게 종속된 피부양자로 인식해 왔기 때문에 아내의 취업활동이 남편에게 불편과 불이익

을 가져다준다고 느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혼여성이 취업을 하는 경우 그러한 주어진 역할이외에 취업으로 인한 역

할이 추가됨으로 인해 더 많은 역할상의 부담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도시 저소득층의 취업

모인 경우 취업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과 집안에서 보다 충실하고 전통적인 역할을 담당하도

록 하여 이중적인 부담을 지고 있다 (김정옥, 1980). 결국 오늘날 사회에서는 취업모에게 시

간적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두 가지 상반된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반된

역할사이에서 취업모는 갈등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며 이중적 부담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안

선영, 1987). 그러므로 취업모가 취업을 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적 제약의 측면에서 볼 때 직

장 일에 참여하는 것은 가족과 보낼 시간을 대신 희생하게 된다. 따라서 직장 일에 몰두하

다 보면 가족을 위한 시간 여유가 없고 이는 가족들을 위해 해야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나 불만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와 같이 취업모의 가정과 직

장은 서로 별개의 차원이라기 보다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모



가 비록 직업에 만족하고 있을지라도 취업모 자신의 다중역할 수행으로 인한 갈등은 거의

불가피한 실정이라 하겠다(강성희, 1989 ; 신은숙, 1981 ; 이동원, 1976 ; 이종목, 1991 ;

Booth , 1977 ; Cook & Rou sseau , 1984 ; Pleck , Stain es & Lang , 1980).

초산모의 취업유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긴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Sheenhan (1981)은 분

만 후 곧 직장에 복귀한 산모들이 심한 심리적 갈등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나, 1살된 영아 어

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영자 (1991)는 전문직 취

업모는 서비스직 등이 직업직위가 낮은 취업모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이

것은 직업이 전문화될수록 경제적 이유보다 오히려 개인의 성장이나 사회적 성취욕 같은 심

리적 취업동기가 더 크게 작용하여 전문직 취업모는 불안과 우울성향이 다른 직종의 취업모

에 비하여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김영철 등, 1989). 또한 H en slin (1980)에 의

하면 전문직 취업모의 직업과 가정생활의 역할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원과 역할부담 또는

그로 인한 고통이 타 직종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였다. Rit chie (1991)의 연구에 의하면 뉴질

랜드 취업모는 자녀양육에 따르는 스트레스가 크다고 하였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으면서

자녀수도 많은 경우에 영아를 돌봐 줄 대리양육인이 없고, 남편의 도움이 없을 때에 취업모

는 더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하였다 (김경숙, 1993 ; 이인숙, 1994 ; 전영자, 1992; 한경미,

1989 ; Crouter , 1984 ; Goldst een & Ross , 1990). 이때에 자녀가 취업모에게 미치는 스트레

스는 어린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는지, 남편이 자녀양육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다양하다고 하

였다 (주경란 등, 1982 ; Goldsteen & Ross , 1990).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취업은 초산모가 영아 양육시에 역할긴장을 증가시키

는데에 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취업초산모는 비취업초산모보다 어머니로서의 역할긴장이

더 높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2 . 초산모의 역할긴장

역할이란 개념은 사회와 인간행위에 대한 연구에서 유용한 개념으로써 연구에 많이 쓰이

고 있으나 각 학문영역마다 역할에 대한 개념규정이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즉 사

회학에서는 사회의 한 단위로서의 지위와 위치를 중심으로 역할을 논하고, 심리학에서는 자

아개념을 중심으로 역할을 논하고 있다 (고효정, 1994 ; Sarbin , 1977). 구조주의자는 역할은

자신이나 타인에 의해 사회적 지위와 부합하도록 기대되는 행동, 감정, 태도들을 말한다. 역

할은 문화적 규범 내에서 행위자가 사회구조 내에서 지니는 지위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를

기대하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고 하였다 (변영순, 1986 ; 장명욱, 1977 ; 하영수, 1992 ;

Linton , 1936 ; M eleis , 1975 ; Ny e & Gegas , 1976 ; Par son s , 1951 ; Zabielski, 1994). 상호

작용주의자는 역할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행위규칙이라고 정의하였고 인간은 자

극에 대해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 자극에 대해 반드시 해석한다. 두 자아가 자신의 의미체

계에 따라서 행위를 주고받는데,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역할

은 상호 호혜적인 역할과 상호작용을 갖고 있어 역할상대자를 변경시키고, 역할 상대자의

역할행위를 타당하게 한다고 하였다 (하영수, 1992 ; M ead, 1934).

구조주의자들의 역할 개념과 상호작용주의자들의 역할, 즉 두 입장을 종합적으로 어머니

역할 개념에 적용시켜 보면 어머니 역할이란 사회적 상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머니로서

의 기대되고사회문화에 의해 학습된 양육행위 라고 하였다 (고효정, 9114). 즉, 어머니역할은

어머니로서의 어머니다운 마음가짐 (motherliness )과 실제적 영아돌봄 (m oth erin g )으로 구성되

어 있는 양육행위와 관련된 개념으로 영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신념, 태도, 책임감 및 관계가

형성되고, 새로운 역할로 재조직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



기 위해서는 실제적 혹은 기계적 측면에서의 양육행동과 정서적 측면에서의 양육행동이 조

화를 이루어야 한다. 실제적 혹은 기계적 측면에서의 양육행동은 인지적 및 근육운동 기술

로서 먹이기, 안아주기, 옷 입히기, 닦아주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그리고 영아발달과정

및 영아행동에 대한 이해와 같은 과업중심적 활동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업중심적

활동은 영아를 출생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영향과 개인

적인 경험, 그리고 학습에 의해 획득되어진다. 또한 정서적 측면에서의 양육행동은 인지적

및 정서적 기술로서의 영아에 대한 부드러운 태도와 영아의 욕구에 대해 인지하고 관심을

베푸는 자세 등을 포함하는데 이는 어머니로서의 마음가짐 즉, 영아와의 애정결속을 말한다

(고효정, 1996 ; 이영은, 1992 ; 하영수, 이경혜, 1991 ; Bobak , Jen sen , 1989 ; Lu dington

H oe, 1977).

일반적으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어린 시절에 자신의 어머니를 관찰함으로써 시작되는데

그 후 결혼하여 임신이 되고, 장차 자신이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부터 적극적으로 학습되기 시작하며, 영아 출생과 함께 사회문화적으로 규범화된 어머니 역

할을 수행하면서 어머니역할을 점진적으로 획득한다. 어머니 역할획득과정을 T hornton과

N ardi (1975)는 예상적 단계, 공식적 단계, 비공식적 단계, 개인적 단계를 이용하여 설명하였

다. 즉, 어머니역할은 어머니가 역할에 대한 사회, 심리적 적응을 시작함에 따라 임신중에

시작되는 예상적 사회화 단계(이때에는 개인이 일반적인 여러 가지 기대를 갖게 된다)와 영

아출생과 더불어 어머니가 자신이 역할 파트너를 확인하고 양육의 과업을 담당하게 되는 이

행기 즉, 다른 사람의 규칙과 지식에 엄격히 집착하는 공식적 단계,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규칙과 지시에 엄격히 집착하는데서 점차 자기 자신의 역할행동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적

응하는 비공식적 단계,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조화와 자신

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개인적 단계를 통해 획득되어진다고 하였다(Zabielski, 1994).

그러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심각하고 중요한 역할전환을 의미한다. Rossi(1968)는 부모

역할은 다른 성인역할과는 달리 그 준비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결혼한 여성은 첫 영아를 분만하므로써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초산모

는 어머니가 되기 위한 준비가 별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핵가족화 됨에 따라 남편 외

에는 육아를 분담할 사람도 없다. 첫 영아의 출생을 위해 어머니로서의 준비를 했다고 하더

라도 일단 영아가 태어나면 초산모들은 어머니로서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할 지 당황해하며

열할 긴장을 느끼게 된다.

특히, 역할 긴장은 역할의무를 수행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서 이해상충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때에 그 사람내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로 본다. (강연미, 1988: 김은정, 1992

: 이혜경, 1992 : Goode, 1960 : Perlin 1983 :Perlin & T urn er , 1987 : T hom as , 1968).

Sieber (1974)는 역할긴장 및 역할 과중이 역할갈등과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역할긴장

은 모든 역할관계내의 문제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곤경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임정

빈, 정혜정:1986). 그런데 Burr 등 (1979)는 특정한 사회적 위치에 처한 개인에게 규정된 행

위의 양이 증가할수록 역할축적으로 인하 역할과중이 발생하기 쉽고 역할 과중이 있는곳에

역할긴장이 생긴다고 하였다. 역할축적은 가족의 발달단계에 따라 다양한데 가정에 의존하

는 자녀가 있는 시기에 역할축적은 가장 크다고 했다. 따라서 초산모의 어머니로서의 역할

은 의존적인 역아가 출생하므로서 역할축적이 증대되고 역할긴장이 생긴다(고효정, 1996; 정

문자, 1985 ; Rollin , Galligan ,1978).

일반적으로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 수행시 경험하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영아양육, 부모가



됨으로서 여러 역할들로 인한 요구, 영아돌보기 등이있다 (이경혜, 1982; Bull, 1981; Clark ,

1966; Gruis ,1977; Hiser , 1986; M oss , 1981; Ventura , 1987). M cKim (1987)은 184명의 초산모

를 대상으로 산모 본인, 남편, 영아에게 있었던 문제를 물은 결과 영아질병과 영양, 영아울

음, 필요한 정보 구하기, 부모 문제, 선천적 기형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 중에

서 가장 큰 문제는 영아 양육의 문제라고 하였다(Bennett , 1981; Broom , 1984; Bull,1981;

Davis & Ey er , 1984 ; Gruis , 1977 : Hiser , 1986 :M elchior , 1975). 원정선(1990)은 첫 부모

됨의 어려움을 조사해 본 결과 어머니측에서는 영아 때문에 해야 할 일의 증가, 배우자의

영야에대한 너무 많은 관심, 육체적 지침과 피곤함, 자신의 몸매잃는 것을 염려, 식사시간

제한, 수면과 휴식시간 방해, 집안 정돈 방해, 영아 때문에 친한 친구와 만나지 못함과 영아

가 나의 개인적인 자유를 감소시킨다는 순서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초산모의 역할긴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고명숙 등 (1992)과 이혜경 (1992)은 첫 영아의

출생은 초산모의 많은 규범적 변화와 생활양식의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역시 역할긴장이

발생된다고 하였다. 이혜란(1984)은 3- 12개월 사이의 첫 영아가 있는 140명의 중류층 부부

를 대상으로 H obb s (1965)와 Steffen sm eier (1982)의 도구를 사용한 결과 어머니 역할의 어려

움은 어려움이 매우 많다 는 7.9% , 많다 는 81.4%라고 보고하였다. 정혜경 (1985)은 평균 6

개월된 첫 영아를 가진 하류층의 부부 146명에게 Hobb s (1965)와 Steffen sm eier (1982)의 도

구로 조사한 결과 어려움이 매우 많다 가 8%, 많다 가 71%, 전혀없다 가 한명도 없어 어

려움이 없는 어머니는 한명도 없었고 대부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분만후 취업유무에

따라 초산모의 어머니역할 수행시 역할긴장이 언제 가장 높은가를 고효정(1996)이

H obb s (1965)와 Steffen smeier (1982)의 도구로 조사한 결과 산후 4- 6주에 비취업초산모가

취업초산모보다 역하 fr ls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외국의 연구를 보면 Dy er (1963)

는 처음으로 부모가 된 부부가 부모 역할에 대해 절반 이상이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하

였고, H obb s (1965)는 3- 18주 사이의 첫 영아를 가진 53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86.8%가 약간

의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고 중 13.2%가 중정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Beauchamp(1968)와

Uhlenberg(1970)도 부모들이 첫 영아와 적응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에서 심한 어려움을 겪는다고했다

(Jacoby, 1969).Ouvall(1977)에 의 하면 가족생 환 주기 중 제 2단계 에 해당하는 출산시 가족은 가장

짧은 기간이면서도 간호요구가 가장 많고, 일이 많아 피로해질 수 있으며, 대부분의 초산모는 이 기

간동안 자녀양육에 따른 문제 때문에 큰 부담감을 나타냈다고 했다. Loiter (1977)는 백인 중류충에 있

는 산욕기 초산모 19명을 대상으로 어머니로서의 심리적 성장에 관해 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이 중정도

에서부터 심한 정도까지 어머니역할 수행시 심리적부담감을 경험하였고, 그 중 2/3이 예상했던 것 보

다 더 심하였다고 하였다. 반면에 LeMaster (1957)는 첫 영 아를 분만한 중류층의 백인부모 46쌍을 면

접하였는데 이들 부모 83%가 부모됨과 영아양육 준비의 미비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 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초산모는 어머니 역할수행에서 역할적응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어머

니 역할회득을 촉진하기 위해 어머니로서의 역할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지지 체제

가 필요하다고 본다.

3 . 초산모의 사회적지지

지지란 "붙들어서 버팀, 부지하여 지냄" 등의 뜻(이희승, 1982)으로서, "사람이 나 물건에

적극적인 원조를 주거나 단순히 시인 또는 동하는 것"(신기 철 등, 1983)이라 하였다. 이러

한 지지의 개념은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속성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 즉 인간은 사



회적인 동물이며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욕

구를 갖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인간은 항상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고 이를 통해 지지를 얻

으면서 그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 이렇듯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

는 그 근본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연관되어 있다는 데에서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김회

정, 1992) .

사회적 지지 개념이 가지는 속성적인 차원을 유형별로 종합하였을 때 정서, 정보. 평가 및

도구적 지지유형이 있다 (박지원, 1985 Cobb . 1976 ; Kahn & An - tonucci, 1980). 정서적인

지지는 느낌이나 믿음의 행위로서 존경, 관심, 애정, 경청, 신뢰의 행위, 사랑, 격려 등이 포

함되며, 정보적인 지지에는 의뢰 및 알선, 이해나 문제대처 등의 사건해결과 관련된 것이 포

함된다. 정서적인 지지는 질병 전 과정에 필요하나 특히 위기가 있는 동안에 유용하며, 정보

및 평가적인 지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그리고 도구적인 지지는 부족함이 있는 상

태에서 더 유용하다(Jacob son , 1986 : W oods , Yates& Prim om o, 1989).

지지체제는 사회 심리적 변수로서 최근 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개념으

로 등장하게 되었다. 지지체제는 스트레스 요인의 부정적 효과를 제한함으로서 심리적 안정

과 건강의 원인적 변인이 되며(H ou se, 1繫1). 인지적 과정에서 효과적인 대처를 촉진시키는

중재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Caplan , 19820 :Cobb . 1976 : Dean& Lin , 1977), 많은 연구에서

지지체계 중 개인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어떤 기구보다도 가족. 특허 배우자로 부터

제공된 지지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남에게 털어놓지 못할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안정감과 신뢰성이 있는 대상자는 배우자라고 하였다(정추자, 1992),

배우자의 지지가 초산모의 역할긴장 완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지는 지지개념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전을 알아보므로서 가능해진다. 지지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

는 기전을 볼 때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Gan st er& Victor , 1988). 첫째는 행동학적인 매개

자 (behav ioral m ediator s )로 작용하는 경우로서 건강에 유리하게 행동이 변하도록 장려함으

로서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또는 스트레스 유발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감소시키

는 것이다. 지지적인 대상자는 스트레스 유발인자에 반응하는데 사용되는 결정 또는 문제해

결 방식에 대한 정보, 충고와 안내를 해줄 수 있고, 정신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치료를 찾고

이용하는데 제안을 해줄 수 있고. 직접적으로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교

통수단을 제공해주거나 또는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 수단적인 지지를 해줄 수 있다. 둘째

는 심리적인 매개자(psy chological m ediator )로서 사람들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지각이 긍

정적인 정서와 더 나은 심리적인 상태를 유지시켜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더 나아진다는

것이다. 이것을 일반적인 지각된 친화성 이득 (g eneral perceiv ed affiliat ion ben efit )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생리적인 매개자(phy siological mediator )인데 이는 스트레스인자가 일반적

으로 유발시킨다고 보고있는 혈압상승, 심박출량 증가. 카테콜라민 상승과 같은 과다한 자극

과 면역 반응의 억제와 같은 나쁜영향을 사회적인 지지가 완충시키므로서 건강에 좋은 영향

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충원, 1993). 그러므로 앞서의 3가지 기전 중 배우자 지지는 행

동매개자로서, 심리적 매개자로서 초산모의 역할긴장 완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사

료된다

지지는 부모가 되는 특별한 시기에 발생한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균형을 줄여주고, 어머

니와 태아간에 애착을 높여주며, 어머니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도모해주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적응에 도움을 준다 (Brow n ,1986a, b : Cron enw ett , 1985a, b ; Cronen w ett & W ilson ,

1981 : H all et at ., 1987 ; Koniak - Griffin , 1988 ; Len z et al., 1986). 산욕기의 어머니들은



영아를 돌보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적음 하기위해 가족구성원이나 어머니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적 지지장내의 사람들을 이용하였다. 어머니가 주위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지

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영아를 돌보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제공되는 지지는 어머니로서의 역할긴장을 완화해주고, 어머니 자신이

영아의 신호에 대한 민감성과 적절한 반응을 보여 모아상호작용의 질을 향상시켜 어머니로

서의 역할에 대한 적응을 증진시킨다(Crisic et at ., 1983 : T iden , 1983) Brow n (1986a ) 과

M ercer (1986a )는 지지망의 크기보다 지지망의 질과 적절성이 어머니 역할적응에 가장 중요

한 것으로서, 지지의 여러 형태인 신체적, 정신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가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나, 그 중에서도 배우자로부터의 정신적 지지가 어머니역할로의 전환시 가장 도움이 된다

고 하였다 그리고 배우자의 가사노동 분담은 취업모의 직업 - 가정 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유용한 대인적 자원이라고 했다 (임혜경. 1993). 가사일과 영아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조력이

어머니에게 휴식을 제공해 주어 어머니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시켜 영

아에게 관심을 쏟고, 영아와 빨리 친숙하게 되어 이머니로서의 역할수행을 원만하게 해 준

다고 하였다. Sh ereshefsky , Llbenberg 및 sockm an (1974)은 부부관계가 어머니로서의 역할

적응에 영향을 미처 배우자의 반응이 어머니로서의 자신감과 반응에 영향을 미치므로, 산후

환경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배우자와의 관계라고 하였다.

St emp 등 (1986)은 1년된 영아 어머니의 정신적 고통과 지지와의 관계는 배우자의 정신적

지지가 가장 유의하였고, 지지망에 있어서는 정신적 고통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

며, 산후 6주 때의 배우자의 정신적 지지와 초산모의 정신적 고통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

었으나, 지지망과 정신적 고통간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앓아지지 중 배우자의 이해, 격

려 등 정신적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옥선화 등, 1995 : 조석희등, 1995). Cutron a (

1984)는 71명 의 초산모를 대상으로 임신말기의 지지체제와 산후 2주. 4주의 어머니로서의

역할긴장을 조사한 결과 산후 2주 때의 어머니로서의 역할 긴장과 임신 말기의 지지체제간

은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산후 8주때의 어머니로서의 역할긴장과 지시체제간은 역시 유의

한 관계였다고 하였다. Cutrona와 T routm an (1986)는 55명 어머니의 우울과 지지간은 유의

한 관계는 없었으나, 산전기간에 사회적 지지도가 높았던 사람이 출산후 3개월에 우울이 낮

아, 지지가 우울을 예방하거나 낮추는데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지지체제가 많은 경우 초산모의 역할긴장은 낮으며, 또한 사회적지지 중

배우자로부터의 지지가 가장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배우자의 지지와 초산모

의 역할긴장간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Ⅲ . 연구방법

1 . 연구설계

초산모의 역할긴장과 배우자의 지지는 정지된 상태가 아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

한다는 가정하에 취업유무와 시간경과에 따라 배우자의 지지와 초산모의 역할긴장간의 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총3회(산후3- 4 일, 산후4- 6주, 산후3개월)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므로서 서

술적 종단적 비교연구를 하였다.



2 .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는 1개 종합 병원에서 1994년 12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첫 영아를 정상분만한 초산모 중에서 본 연구에 동의한 대 상자 208명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은 20- 35세 이하이며, 기혼의 건강한 취업 · 비취업 초산모로

서 임신, 분만및 분만후에 심각한 합병증이 없고, 재태기간 38- 42주미만, 출생시 영아의 체

중이 2.5- 4.Ok g의 정상아를 자연분만한 부인이다.

3 . 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

먼저 연구대상 병원의 기관장과 해당병실의 책임자에게 연구협조를 받은 후 연구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1994년 12월 1일 -

12월 12일 사이에 대구시에 소재하고있는 K 대학병원의 영유아 건강관리실에 내원한 산후

3- 4일 산후 3개월된 30명의 취업, 비취업 초산모에게 실시하였다. 질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

간은 10- 15분 정도였다.

자료수집시기는 다음과 같다.

1) 1차 시기 :취업·비취업 초산모가 분만 후 처음으로 어머니역할을 수행하는 산후3- 4일

내 초산모의 역할긴장과 배우자 지지를 측정하였다.

2) 2차 시기 : 산후 4- 6주의 초산모는 산욕기 적응이 아직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인해 피로와 정서적인 긴장이 있다. 이때에 직장으로 복귀하는 취업 초산모의 경우 영아를

대리양육인에게 맡기고 직장에 적응하는데 최적 전환시간(optim al tr an sit ion tim e)이 2주간

필요하다 (Schw art z, 1993). 산후 4- 6주에 취업. 비취업초산모에게 초산모의 역할긴장과 배우

자의 지지를 측정하였다.

3) 3차 시기 :대부분의 정상영아초산모들이 나름대로의 어머니역할을 획득하게 되는

(per son alstag e) 산후 3개월(Rob son & M oss , 1970 ; T horonton & N ardi, 1975)에 초산모의

역할긴장과 배우자지지를 측정하였다.

1차 자료수집 과정은 대구시의 K 대학병원 분만실의 분만기록부에 기록된 산모 중 대

상자 선정기준에 부합된 대상자를 본 연구자가 입원중인 산욕병실의 초산모를 찾아가서 본

연구의 목적 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질문지 작성요령을 설명하였다. 질문지의

작성은 대상자가 퇴원하여 산후 3- 4일내에 초산모의 집에 서 작성하게 한 후에 회신 봉투

속에 넣어 본 연구자에게 발송하게 하였다. 질문지 우송을 우편으로 이용하게 된 이유는, 산

욕초기의 초산모는 자신의 집에 손님이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였다. 1차 질문지 반

송이 기대된 회신시기 에 도착되지 않을 때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상자가 산후조리하

고 있는 장소에 전화하여 질문지 우송을 독려하여 받았다 2차와 3차 자료수집 절차는 <표

1> 과 같다.

총 208명 에 게 질문지를 보내어 133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응답율은 63. 9%였다.



4 . 연구도구

연구도구로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1)초산모의 역할긴장 도구

<표 1> 자료수집 절차

자료수집단계 1차 2차 3차

자료수집시기 산후 3- 4일 산후 4- 6주 산후 3개월

자료수집장소 가정 가정 가정

자료수집내용
배우자지지

초산모 역할 긴장

배우자지지

초산모 역할긴장

배우자지지

초산모 역할긴장

자료수집방법 보통우편으로 회수
등기우편으로 설문지 우송,

보통우편으로 회수

등기우편으로 설문지 우송,

보통우편으로 회수

초산모의 역할긴장을 측정하기 위해 처음으로 부모가 된 사람이 부모역할을 수행할 때 겪

는 어려웅의 정도를 측정하는 H obb s (T he Difficulty Index for F ir st T im e. 1965)와

Steffen smeier (T ran sition Difficulty ,1982)의 도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문항 (1문항 : 남편의 성 적 반응 감소)과 중복되는 문항 (2문항 : 친구와 만나는 횟수의

감소, 수면방해)을 삭제하여 총 28문항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4점 척도로서 그렇지 않다 ;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 2점, 그런편이다 : 3점, 그렇다 . 4점으로 되어 있다. 도구의 결과

해석은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역할긴장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정하였다.

또한 이 도구의 타당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본 연구자가 번역하고 그 후에 외국인 간호학

자가 다시 영어로 역번역 (back tran slat ion )하였다. 그후 5명의 간호학 교수와 1명 의 국문학

교수,3명 의 간호학 박사과정 학생으로 하여금 28개 전 문항을 검토하게하여 문구의 흐름과

용어 선택의 적절성을 확인한 후 수정. 보완하여 최종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연구도구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구하고, 문항간의 내적일치도

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 alpha계수를 4회에 걸쳐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사전조사에서는

.85, 1차 자료수집 후 .89, 2차 자료수집 후 .85, 3차 자료수집 후 .86이었다

2)배우자의 지지 도구

배우자 지지도구는 남편의 신체적 지지도구와 정신적지지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1) 배우자의 신체적 지지 : 배우자의 신체적 지지를 추정하기 위해 이혜경 (1992)이 개발

한 도구로 사용하였고, 모두 12문항 4점 척도로 되어 있고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의 신

체적 도움이 많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혜경 (1992)은 본 도구의 신뢰계수를 .80이라고 하였

고. 본 연구의 사선조사에서는 신뢰계수가 .83, 1차 자료수집 후 .88, 2차 자료수집 후 .88,3

차 자료수집 후는 .84이었다.

(2) 배우자의 정신적 지지 : 배우자의 정신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T aylor (1974)도구를

이혜경(1992)이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8문항, 4점 척도

로 되어 있으며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의 지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이혜경은 본



도구의 신뢰계수를 .83이라고 하였고 본 연구의 사전조사에서는 신뢰계수가 .85, 1차 자료수

집 후 .85,2차 자료수집 후 .80.3차 자료수집 후 .81이었다.

5 .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A S를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유의성 판정은 5% 수준으로 정하였

다.

1) 두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 및 제 변수에 대한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X < sup> 2</ sup > - t est를 사용하였다.

2) 초산모의 역할긴장과 배우자 지지와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 son ' s Correlat ion을 사

용하였다.

3) 취업유무와 시간의 경과함 (T 1, T 2, T 3)에 따른 초산모의 역할긴장 정도와 배우자 지지

정도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 (Repeated M easure ANOVA )을 사용하

였다.

6 .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대구시에 소재하는 1개 대학병원 분만실에서 분만한 초산모를 대상으로 하였으

므로 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전체 초산모집단에게 일반화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Ⅳ . 연구결과 및 논의

1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총 133명으로 취업초산모는 58명 (43.6% ), 비취업초산모는 75명

(56.40% )이였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취업초산모가 28.6세 (SD =土4.66), 비취업초산모는 27.2

세 (SD =士1.78)로서 취업초산모의 평균 연령이 더 높았다. 결혼기간은 취업초산모의 경우 2

년 이상이 33명 (56.0% ), 비취업초산모는 1년 이하가 42명 (56.0% )으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취업초산모와 비취업초산모는 고졸 이하가 34명 (58.6% ),45명 (60.0% )으로 가장 많았으나

두 집단간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다 (X< sup > 2</ sup> =1.38, p =.50). 또한 취업초산모와

비취업초산모 배우자의 학력은 전문대졸이 가장 많아 역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성

이 없었다 (X < sup> 2</ sup > =.22, P =.90) .

취업 초산모의 직업은 한국표준 직업 분류 (1992)에 의해 분류한 결과 "전문가"가 27명

(46.6% )으로 가장 많았다. 취업초산모 배우자의 직업은 "사무직원"이 24명 (32,0% ), 비취업

초산모 배우자의 직업은 "전문가"가30명(8t .5% )으로 가장 많았다. 취업초산모가 현 직장에

근무하는 연수는 8년 이하가 27명 (46.5% ), 일주일의 근무 일수는 6일이 45명 (77.6% ), 하루

의 근무시간은 8 시간이 37명 (63.8% )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생활을 하는 중요한 동기는 "경

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 28명 (48.3% )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정

도도 "만족한다"가 37명 (63.8% )으로 가장 많았다.



취업초산모의 평균 월수입은 96.55 (SD = 58.6)만원이었고 가족 총 월수입은 취업초산모인

경우 100- 200만원이하가 34명 (58.6% ), 비취업초산모는 100만원 이하가 39명 (52.0% )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가족 총 월수입은 취업초산모가 207.7만원(SD =±88.9), 비취업초산모의

경우는 127.0만원(SD =±54.0)으로 취업초산모의 가족 총 월수입이 더 많았다. 가족수입에 대

한 만족정도는 취업초산모와 비취업초산모 모두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

다.

조사대 상자 중 임신을 "희망하였다"는 취업초산모의 경우49명 (84.5% ), 비취업초산모의 경

우 59명(78.7% )으로 대부분 임신을 희망하였다.

한편 취업초산모의 경우 영아성별은 남아와 여아가 각각29명 (50.0% )으로 동일하게 많았

고, 비취업초산모의 경우 영아 성별은 여아인 경우가 40명 (53.3% )으로 많았다. 영아에게 수

유하는 방법은 취업초산모인 경우 혼합유가 31명 (53.5% )으로 가장 많은 반면에 비취업초

산모인 경우에는 모유가 35명 (46.7% )으로 가장 많았다 (X< sup > 2</ sup> =24.57, p =.000) .

따라서 이상 두 집단의 일반적 배경은 영아의 수유방 법과 가족월수입을 제외하고 유사

하게 나타났으므로 동질성이 있었다.

영아를 출산하고 난뒤에 산후조리를 도와 준 사람은 친정 어머니가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많았다. 산후 4- 6주 때 집안일을 도와 준 사람이 있었는지의 유무를 알아본 결과 취

업초산모인 경우 "있다"가 46명 (79.3% )이었다. 비취업초산모인 경우에서도 "있다"가 40명

(53.3% )으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취업초산모가 집안일을 도와 준 사람이 더 많

았다 (X < sup> 2</ sup > =9.659, p =.002). 한편 이 시기에 집안일을 도와 준 사람으로는 친정

어머니가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많았는데 취업초산모가 24 명 (41.4% ), 비취업초산모가 17

명 (22.7% )였다.

산후 4- 6주 때 영아를 돌봐준 사람이 있었는지의 유무를 알아 본 결과 "있다"라고 응답한

취업초산모가 47명 (81.0% ), 비취업초산모는 43명 (57.3% )으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영아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취업초산모에게 더 많았다

(X< sup> 2</ sup> = 8.398. p =.004). 이 시기에서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에서 친정어머니가

가장 많았다.

산후 3개월 때 집안일을 도와 준 사람이 있었는지의 유무를 알아 본 결과 취업초산모의

경우 "있다"가43명 (74.1% )이었고 비취업초산모는 "있다"가 20명 (26.7% )이였으며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비취업초산모보다 취업초산모에서 더 많았다 (X < sup> 2</ sup > =29.564,

p =.000). 또한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취업초산모에서 친정어머니가 15명(25.9% ), 비취업초

산모에서 남편이 9명(12.0% )으로 가장 많았다

산후 3개월 때 영아를 돌봐 준 사람이 있었는지를 알아 본 결과 "있다"라고 응답한 취업

초산모가 47명 (81.0% ), 비취업초산모는 28명 (37.3% )으로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 sup> 2</ sup> =25.40, p =.000) . 즉, 산후 3개월 때 영아를 돌보아주는 사

람이 있는 경우는: 취업초산모에서 더 많았고. 비취업초산모는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한편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취업초산모에서 친정어머니가 19명 (32.8% ), 비취업초산모에서

남편이 12명 (16.0% )으로 가장 많았다.

2 . 가설검증



가설 1. 모든 조사시기에서 초산모의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초산모의 역할긴장은 낮아

질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Pear son Correlat ion으로 분석하고 유의성 검증을 한

결과 아래 <표 2> 와 같다

<표 2>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초산모의 배우자 지지와 초산모의 역할긴장간의 관계는 산

후 3- 4일(r =- .19, p =.0265), 산후 4- 6주(r = - .18, p =.0392)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즉 산후3- 4일과4- 6주에서 초산모의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초산모의 역할긴장은

낮아졌다. 따라서 "모든 조사시기에서 초산모의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초산모의 역할긴장

은 낮아질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산후3- 4일과 4- 6주에서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 표 2 > 초산모의 배우자 지지와 역할긴장간의 상관관계

(N =133)

시기별 역할긴장 산후 3- 4일 산후 4- 6일 산후 3개월

배우자 지지 - 0.1924 - 0.1790 - 0.0980

(p =0.0265) (p =0.0392) (p =0.2618)

초산모를 취업유무에 따라 취업초산모와 비취업초산모로 나누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배

우자의 지지와 역할긴장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3> 와 같다.

<표 3> 모든 조사시기에서 취업유무에 따른 초산모의 배우자 지지와 역할긴장간의

상관관계
(N =133)

시기별 역할긴장
배우자 지지

취업초산모 비취업초산모
(N = 58) (N =75)

산후 3- 4일 - 0.0076 - 0.3074
(p =0.9548) (p =0.0073)

산후 4- 6주 - 0.0960 - 0.2282
(p =0.4733) (p =0.0490)

산후 3개월 - 0.0462 - 0.13710
(p =0.7306) (p =0.2408)

<표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취업초산모의 배우자 지지와 역할긴장간에는 모든 조사시

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즉, 취업초산모의 배우자 지지와 역할긴장과

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취업초산모의 배우자 지지와 역할긴장간에는 산후 3- 4일 (r = - .31, p =.007:3)과 산

후 4- 6주(r = - .23, p =.0490)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어 초산모의 배우

자 지지가 높을수록 초산모의역할긴장은 감소되었다. M ercer , H ackley와 Bostrcm (1984),

MBiew ski(1986), 원정선(1990), 이혜경(1992)에 의하면 초산모를 연구대상으로 부모역할 수

행시 역할긴장을 감소하는데에는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고 하였다. 특히, 배



우자의 지지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역할긴장이 적었고 어머니 역할수행의 자신감이 더 높았

다고 하였다. W eis s (1990)에 의하면 배우자의 지지는 어떤 지지보다도 대개 지속적인 관계

가 있으며 부부간의 감수성과 이해를 강화시키는 방대한 양의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어 온 관계라고 했다. 부부관계는 정서적지지의 풍부한 자원이 될수 있는

친밀감과 신뢰가 특징이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배우자로

부터의 정신적 지지가 어머니역할로의 전환시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안황란 (1984)의

배우자 지지와 초임부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지지강화 교육을 받은 집단이 교

육을 받지 않은 집단보다 임부를 더 지지해 줄 수 있었고 배우자 지지가 높은 집단에서 지

지가 낮은 집단보다 산부의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고명숙 (1988)의 연구에 의하면

산부가 지각한 배우자의 지지행위는 임신에 대한 느낌이 좋을수록 그리고 임부의 스트레스

가 낮을수록 높았다. 또한 산부가 지각한 배우자의 지지행위가 태아 애착행위와의 관계는

순상관관계로서 배우자의 지지행위가 많다고 지각할수록 태아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고 하였다. Stemp 등(1986)은 1년 된 영아 어머니의 정신적 고통과 지지와의 관계는 배우자

의 정신적 지지가 가장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지지망은 정신적 고통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

내지 않아 지지 중 배우자의 정신적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배우자의 지지가 많을수록 초산모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배우자로부터의 지지가 초간모의 역할긴장에 가장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 "취업유무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초산모의 역할긴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

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취업유무와 조사시기별 역할긴장의 평균과 포준편차를 산출하고,

취업유무와 시간 경과함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산모의 취업유무와 조사시기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4> 에서 제시하였다.

취업유무와 조사시기별 초산모 역할긴장의 평균치 차이 : <표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

업유무에 따른 초산모의 역할긴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 =.97, P =.3270). 초

산모의 역할 긴장에 있어서 취업유무와 시간경과간에는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지만

(F =2.35, P =.0975), 두 집단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는 역할긴장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 =3.89, P =.0234). 즉, 취업초산모와 비취업초산모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역할긴장의 변화

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그래프로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아래 < 그림 1>과 같다.

<표 4> 조사시기별 취업초산모와 비취업초산모의 역할긴장 평균 및 표준편차 (N =133)

시 기
취업초산모 (N =58) 비취업초산모 (N =75) 초산모(N =133)

M SD M SD M SD
산후 3- 4일 2.66 0.45 2.64 0.51 2.64 0.48
산후 4- 6주 2.59 0.41 2.74 0.39 2.68 0.40
산후 3개월 2.54 0.44 2.58 0.37 2.56 0.40



<표 5> 초산모의 역할긴장 차이의 반복측정 변량분석표 (N =133)
Source DF SS M S F P

피험자간 132 44.6202 0.6654
취 업 1 0.3273 0.3273 0.97 0.3270
오 차 131 44.2929 0.3381

피험자내 266 29.5907 0.7809
시 간 2 0.8398 0.4199 3.89 0.0234
취업×시간 2 0.5064 0.2532 2.35 0.0975
오 차 262 28.2445 0.1078

전 체 398 74.2109 1.4463

<그림 1> 시간경과에 따른 초산모의 역할긴장 변화

이상의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유무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초산모의 역할긴장은

차이가 있을것이다 라는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취업초산모와 비취업초산모간에 역할긴장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타

낸다. 이는 M ajew ski(1986)의 연구결과에서도 5- 18개월의 초산모 중 취업초산모와 비취업초

산모간에 어머니 역할긴장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은 가부장권이 철저히 확립되어 있고, 성별에 따른 역할분담이 되어 있어 취업모일지라

도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어머니의 임무로 되어있다. 특히, 취업을 한 기혼여성의 역할은 배

우자, 며느리, 직장인, 어머니의 역할 등으로 인해 역할과중 내지는 역할긴장이 발생되기 쉽

다고 가정되어 두 집단간에 역할긴장은 차이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

과에서는 오히려 비취업초산모가 취업초산모에 비해 산후 4- 6주에서 역할긴장의 평균값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효정 (1996)의 연구결과에서도 산후 3- 4일과 산후 3개월보다

산후 4- 6주에 비취업초산모의 역할긴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산후 406개월

이 역할긴장이 높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취업초산모보다 비취업초산모의 역할긴장이 높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한다.

Sieber (1974)에 의하면 취업모의 경우 다중역할 수행으로 인해 과중한 요구도 따르지만

반면에 다중역할 수행에서 취할 수 있는 보상과 이익도 그 만큼 크다고 하였다. 즉, 역할을



많이 수행하게 되면 사회적 지위, 자아존중감, 사회적 정체감 등의 보상을 많이 획득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보상은 역할축적에 따르는 부정적인 효과를 능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원정

선 (1990)의 연구결과에서도 비취업초산모가 취업초산모보다 역할 긴장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고 보고하였다. 이는 취업초산모인 경우, 주부역할 이외에도 직업인으로서 만족을 얻고 있는

점, 산전 산후에 따른 역할 변화에서 직업인이라는 한 쪽 면의 역할에서는 변화를 겪지 않

았다는 점, 그리고 가사일에 대해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있는 점 때문에 비취업초산모보다 역

할긴장을 덜 느낀다고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비취업초산모는 취업초산모에 비해 전체적으

로 사회적 지지가 적을 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점을 본 연구의 결과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후 4- 6주는 T horonton과 Nardi(1975)의 어머니의 역할획득과정에서 비형식기 (inform al

stage)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비취업초산모는 산후 몸조리의 기간이 끝나 몸조리를 하던 친

정집이나 시집을 나와 자신의 집에서 혼자서 살림을 꾸려가면서 영아양육에 대한 책임을 맡

아 심리적 부담감을 많이 느낄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어머니 역할이 아직

적응이 않된 상태에서 일의 양이 많아지고 신체적으로 지치고 피곤하여 어머니역할을 수행

할 때 비취업초산모는 역할긴장을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Goldst ein

과 Ross (1990)의 연구결과에서도 일치하고 있는데 자녀양육은 취업모보다는 비취업모에게

많은 심리적 부담을 야기시킨다고 하였으며, 어린자녀는 어머니가 하루종일 집에 머물 것을

요구하여 비취업모는 자녀에 대해 더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하였다. 어린 자녀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너무 시끄럽고, 어머니 자신의 사행활을 침해한다고 느끼면, 비취업모는 취

업모보다 더 자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산후 4- 6주의 취업초산모의 경우 산후 몸조리 시기부터 계속 자신의 영아를 돌보

아준 친정어머니나 대리양육인에게 영아를 맡기고 직장에 복귀하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

에서 취업초산모와 대리양육인은 친정어머니가 43.1%으로 가장 많아 취업초산모가 직장에

나갈때는 영아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편한 마음으로 출근하게 된다.

그 밖에 취업초산모의 역할 긴장이 비취업초산모보다 더 낮게 나타난 이유를 본 연구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초산모집단은 비취업초산모집단

보다 평균연령이 더 높았다. 이는 어머니의 나이가 어릴수록 가난하며, 결혼도 안정되지 못

하여 역할긴장이 크다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하고 있었다(Bacon , 1974; Crnic, Greenberg ,

Robin son & Ragozin , 1984). 어머니의 연령은 어머니의 역할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십대모는 심리·정신 사회적으로 미숙하여 어머니의 역할이나 성인의 역할을 잘 할 수 없음

이 여러 연구의 결과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박인선,1998), 특히, 20대 이하의 어머니는 아동학

대와 관련이 많다고 하였다(M ercer , 1986a ). 이십대의 초산모는 어머니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이상적인 나이로 고려되고 있지만 심리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삼십대의 초산모는

심리적으로 성숙되어 있지만, 어머니역할 이외에 많은 역할을 사회적으로 요구받고 있어 신

체적으로 피곤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어머니의 연령이 어리면, 초

산모의 역할긴장이 크다고 할 수 있어 평균나이가 더 많은 취업초산모보다 나이가 더 적은

비취업초산모가 어머니로서의 역할긴장을 더 느낀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가족형태

는 핵가족인 경우 취업초산모는 48명 (82.76% ), 비취업초산모는 68명 (90.67% )으로 비취업

초산모가 핵가족 형태가 더 많았다. Skinn er (1985)는 핵가족의 경우 친척 및 친지로부터 자

녀양육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핵가족의 형태는 어머니로서의 역할긴장의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모든 이유들로 인해 비취업 초산모의 역할긴장이 취업초산모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취업초산모의 경우 역할긴장의 평균값은 산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금씩 점차 낮아졌다. 그러나 비취업초산모에 있어서는 4- 6부에 역할긴장이 가장 높은 반

면에 그 후 3개월에는 오히려 역할긴장이 낮아졌다. 산후 3개월에는 두 집단 모두에서 산후

4- 6주보다 역할긴장의 평균값이 낮아졌는데 이는 Rob son와 M oss (1970), T horoton과

N ardi (1975)에 의하면 대부분의 정상영아 초산모들이 나름대로의 어머니 역할을 획득하게

되는 시점이 산후 3개월이라고 보고한 것처럼 산후 3개월에는 초산모들이 어머니역할에 어

느정도 적응이 되어 역할긴장이 감소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초산모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머니로서의 역할긴장이

점차 낮아져 적응이 되어간다는 이제까지의 통념과는 달리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비취업초

산모집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할긴장이 낮아지기 보다는 산후 4- 6주에 역할긴장이 더

높게 나타나므로 취업초산모보다는 비취업초산모의 역할긴장을 완화시키는 간호중재방안이

앞으로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가설 3. 취업유무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초산모의 배우자 지지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

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취업유무와 조사시기별 배우자 지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취업유무와 시간경과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

시하였다. 후속으로 조사시기간 취업유무에 따른 초산모집단의 배우자지지를 비교하기 이해

시간대조 분석법을 이용하였으며, 조사시기별 두 집단간의 배우자 지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 t est로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산모의 취업유무와 조사시기별 배우자지지 평균 및 표준편차는 아래 < 표6> 에서 제시하

였다.

<표 6> 조사 시기별 취업초산모와 비취업초산모의 배우자지지 평균 및 표준편차 (N =133)

시 기
취업초산모 (N =58) 비취업초산모(N =75) 초산모 (N =133)

M SD M SD M SD
산후 3- 4일 64.26 8.63 59.16 11.11 61.38 10.38
산후 4- 6주 61.74 8.70 60.88 10.85 61.26 9.94
산후 3개월 61.02 8.72 59.75 9.39 60.30 9.09

<표 7> 초산모의 배우자지지 차이의 반복측정 변량분석표 (N =133)

Source DF SS M S F P
피험자간 132 24969.1729 756.2365

취 업 1 569.9831 569.9831 3.06 0.0826
오 차 131 24399.1898 186.2534

피험자내 266 13612.9269 288.4682
시 간 2 121.3780 60.6890 1.24 0.2923
취업×시간 2 357.3279 178.6639 3.64 0.0277
오 차 262 12868.2210 49.1153

전 체 398 38582.0998 1044.7047

취업유무와 조사시기별 배우자 지지의 평균치 차이 : 위의 < 표7>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취업유무에 따른 배우자의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 =3.06, P =.0826).

그러나 초산모의 배우자 지지에 있어서 취업유무와 시간경과 간에는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F =3.64, P =.0277). 즉 취업초산모와 비취업초산모의 배우자 지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변화되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어나 변화를 그래프로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시간경과에 따른 초산모의 배우자지지 변화

취업유무와 시간경과에 따른 초산모의 배우자지지 변화 : 취업유무와 시간경과에 따른 상

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시간대조 분석법을 적용하여 취업초산모의 배우자

지지 변화를 산후 3- 4일가 산후 4- 6주 사이를 비교해 본 결과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F =5.20, P =.0263). 또한 산후 3- 4일과 산후 3개월 사이를 비교해 본 결과 역시 통계적

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 =6.47, P =.0137). 즉, 취업초산모의 경우 산후 3- 4일에 비해 산후

4- 6주와 산후 3개월에 초산모의 배우자 지지가 유의하게 계속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비취업 초산모의 배우자지지 변화에서는 산후 3- 4일과 산후 4- 6주 사이 (F =1.70,

P =.1962), 그리고 산후 3- 4일과 산후 3개월 사이 (F =.21, P =.6513)를 비교해 본 결과 배우자

지지의 변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비취업 초산모의 경우 산후 3- 4일에 비해 산후 4- 6

주에 배우자 지지의 평균값이 높아졌다가 산후 3개얼에 다시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두

집단 모두에서 산후 4- 6주에 배우자 지지의 평균값이 높아졌다가 산후 3개월에 다시 낮아

지느 양상을 보였다. 두 집단 모두에서 산후 4- 6주보다 산후 3개월에 배우자 지지가 낮아지

는 경향을 보였지만 취업초산모와 비취업초산모간의 배우자지지는 시간 경과함에 따른 서로

다른 변화를 보였다.

조사시기별 취업유무간 초산모의 배우자지지 정도 차이: <표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

후 3- 4일에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취업초산모(M±SD =64.26±8.63)

가 비취업초산모 (M±SD =59.16±11.11)에 비해 배우자의 지지정도가 높았다 (t =- 2.9779,

P =.0035). 이는 취업초산모의 배우자 경우 아내의 첫 자녀 출산은 아내의 직장인 역할 등

기존의 역할에다 새로운 어머니 역할이 추가하게 됨으로써 역할 과중을 미리 느껴 배우자

지지가 높아졌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산후 4- 6주 (t =- .4940, P =.6222)와 산후 3개월 (t =- .7983,

P =.4261)에는 취업초산모와 비취업초산모의 배우자 지지간에는 배우자 지지가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표 8> 조사시기별 취업유무에 따른 초산모의 배우자지지 차이 비교 (N =133)

시기별 구분 M (SD ) DF t p
산후 3- 4일 취업초산모 64.26 ( 8.63) 131.0 - 2.9779 0.0035

비취업초산모 59.16 (11.11)
산후 4- 6주 취업초산모 61.74 ( 8.70) 131.0 - 0.4940 0.6222

비취업초산모 60.88 (10.85)
산후 3개월 취업초산모 61.02( 8.72) 131.0 - 0.7983 0.4261

비취업초산모 59.75 ( 9.39)

이상의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유무와 시간경과에 따른 초산모의 배우자 지지정도

를 반복측증 변량분석과 시간대조 분석법을 통해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 취업유무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초산모의 배우자 지지정도는 차이

가 있을것이다 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Rubin (1978)과 조영숙 (1988)은 산욕기를 가족전체의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였고 출산기를 중요한 성숙위기라고 간주하였다. 이 때에 여러가지 사회적 지지

특허, 배우자의 지지가 산부의 산후 우울을 감소시키고 산부는 누구보다도 배우자의 애정과

심리적 지지를 원한다는 사실이 학문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였다. 임신과 분만과정 동안

배우자로부터 지지받은 여성일수록 합병중이 없고 배우자가 임신과 출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아기와 어머니에게 더욱 강한 친밀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Caplan , 1971

:Cron enw ett & New mark , 1974 ; Greenberg & M orris , 1974 ; M ey er . 1975 ; Nuckolls ,

1973 : Paykel, 1980 : Sherrily a Lev it t & Dett s , 1990), Durret t 등(1986)은 3- 4개월의 첫 영

아가 있는 일본인 초산모와 미국인 초산모의 배우자들로부터 받은 지지를 연구한 결과 배우

자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은 초산모일수록 영아를 많이 안아주고, 영아를 많이 키스해 주며,

영아와 더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 역할수행은 배우자의 지지에 의해 영

향받는다고 하였다.

Gruis (1987)는 산후기간동안 제공된 사회적 지지 중 가사일과 영아간호에 대한 직접적인

조력이 어머니의 휴식을 도모해 줌으로써 어머니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충

전시켜 영아에게 관심을 쏟고 영아와 달리 친숙하게 해준다고 하였다. Barreta (1981)는 어머

니 역할과업을 도와주는 신체적인 도움이 어머니 역할적응을 돕는 중요한 지지라고 하였으

며, Len z 등(1986)은 영아양육의 직접적인 조력이나 경제적, 물질적 지지가 산욕기 어머니의

신체질환 발생을 감소시켰다고 하였다. M ercer (1986)은 십대모의 어머니 역할획득과 사회

적 지지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산후 1개월에는 신체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가

어머니 역할획득과 관계가 있었고 산후 4개월에는 신체적인 지지가 그리고 1년에는 정서적

지지가 어머니 역할획득과 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Norbeck 과 Sheiner (1982)는 어머

니의 역할적응에 칭찬 및 애정 등의 정서적 지지가 도구적인 지지보다 더 유익하다고 하였

다.

Pu gliesi (1988)는 취업여성만을 대상으로 직업의 특성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안녕감의 관

계를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결과는 취업여성에게 결혼상태는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키지는

않았으나, 심리적 갈등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 ulm en 과 F aw cett (1988)은 아기를 낳은 70명의 산모중 남편,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취업, 비취업초산모 두 집단 모두 친정어머니(63.6%), 시어머



니(21.2%), 남편(6.9%) 순으로 산후 몸조리를 도와주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후 4- 6주와 산후

3개월에 집안일을 도와 준 사람의 유무와 영아를 돌봐 준 사람의 유무간에 취업초산모와 비취업초산

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비취업초산모의 경우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과 영아를 돌봐주는

사람이 취업초산모에 비해 더 적어 혼자서 영아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 지지가 더

높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측면을 보면 지지체제가 취업초산모의 역할긴장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지지체제와 어머니역할간은 관계가 깊은데, 긍정적인 지지를 받은 사람일수

록 어머니 역할에 잘 적응하고 어머니로서의 인식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Ⅴ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취업유무와 시간이 경과함 (산후3- 4일, 산후 4- 6주, 산후3개월)에 따른

초산모의 역할긴장과 배우자 지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고 두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

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설계는 취업초산모와 비취업초산모의 역할긴장과 배우자 지지 변화에 대하여 산후

3- 4일, 산후 4- 6주, 산후3개월의 3회에 걸쳐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서술적 종단적 비교연구

이다.

연구대상은 대구시에 소재한 K 대학병원 분만실에서 정상아를 자연분만한 초산모 133명

에게 시행되었다. 질문지 배부 기간은 1994년 12월부터 1995년 10월까지였다

연구도구는 초산모의 역할긴장을 측정하기 위해 처음으로 부모가 된 사람이 부모역할을

수행할 때 겪는 어려움의 정도를 측정하는 Hobb s (T h e Difficulty Index for F ir st - T im e,

1965)와 Steffen smeier (T ran sition Difficulty , 1982)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초산모의 역할긴장 도구의 신뢰도는 사전조사(N =30)에서 Cronbach alpha가 .89이었고, 본

연구 (N =133)에서는 .85- .89이었다. 배우자와 신체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이혜경 (1992)이

개발한 도구로 사용하였고 초산모의 배우자 신체적지지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사전조사

(N =30)에서 Cronbach alph a가 .83이었고, 본 연구 (N =133)에서는 .84- .88이었다. 배우자의 정

신적 지지를측정하기 위해 T aylor (1974) 도구를 이혜경(1992)이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서 사용하였다. 본 배우자의 정신적 지지도구 신뢰계수는 사전조사 (N =30)에서 Cronbach alpha가

.85이었고, 본 연구 (N =133)에서는 .80- .85이었다.

자료의 분석은 연구가설에 따라 빈도와 퍼센트, X< sup > 2</ sup> - t est , Pear son ' s

Correlat ion , 반복측정 분산분석 (Repeat ed M easure ANOVA ), 시간대조 분석법 (T im e

contrast ) 및 t - test를 SA S/ PC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처리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취업초산모가 28,6세, 비취업초산모는 27.2세 이며, 학력은 취업

초산모와 비취업초산모는 고졸이하가 58.6%와 60.0%으로 가장 많았다. 취업초산모의 직업

은 전문가가 46.6%, 배우자의 직업은 사무직원이 32.0%으로 가장 많았고, 반면에 비취업초

산모 배우자의 직업은 전문가가 34.5%으로 가장 많았다. 영아를 출산하고 난 뒤에 산후조리

를 도와 준 사람은 친정 어머니가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많았다. 산후 4- 6주 때 집안일을

도와 준 사람이 있었는지의 유무를 알아 본 결과 취업초산모인 경우 "있다"가 79.3%, 비취

업초산모는 53.3%으로 취업초산모가 집안일을 도와준 사람이 더 많았다

(X< sup> 2</ sup> =9.659, p =.002). 한편 이 시기에 집안일을 도와 준 사람으로는 친정어머

니가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많았다 (취업초산모. 41.4% ; 비취업초산모.22.7% ). 산후 4- 6주



때 영아를 돌봐준 사람이 있었는지의 유무를 알아 본 결과 "있다"라고 응답한 취업초산모가

81.0%, 비취업초산모는 57.3%으로, 이는 영아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취업초산모

에게 더 많았다 (X< sup > 2</ sup> =8.398, p = .004).

산후 3개월 때 집안일을 도와 준 사람이 있었는지의 유무를 알아본 결과 취업초산모의 경

우 "있다"가 74.1%, 비취업초산모의 경우26.7%로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비취업초산모

보다는 취업초산모가 더 많았다 (X < sup> 2</ sup> =29.564, p =.000). 이 시기에 집안일을 도와

주는 사람은 취업초산모는 친정어머니가 25.9%. 비취업초산모는 남편이 12.0%로 가장 많았

다. 산후3개월 때 영아를 돌봐 준 사람이 있었는지를 알아 본 결과 "있다"라고 응답한 취업

초산모가 81.0%. 비취업초산모는 37.3%로서 산후 3개월 때 영아를 돌보아 주는 사람이 있

는 경우는 취업초산모에서 더 많았고. 비취업초산모는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X< sup> 2</ sup> =25.40, P =.000). 이 시기에 영아를 돌보아 주는 사람은 취업초산모에게는

친정어머니가 32.8%, 비취업초산모에서는 남편이 16.0%로 가장 많았다.

초산모의 역할긴장과 배우자 지지의 관계는 산후 3- 4일 (r =- .19, p =.0265), 산후 4- 6주

(r =- .18, P =.0392)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초산모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초산모

의 역할긴장은 낮았다. 따라서 "모든 조사시기에서 초산모의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초산

모의 역할긴장은 낮아질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산후 3- 4일과 산후 4- 6주에서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취업초산모의 역할긴장과 배우자 지지는 모든 조사시기에서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 3- 4일 : r =- .95 P =.9548 : 산후 4- 6주 : r =- .0960 P =.4733 ; 산후3개 월 :

r =- .05, p =.7306).

한편 비취업초산모의 경우 산후 3- 4일 (r =- .31, P =.0073)과 산후 4- 6주 (r = - .23, p =.0490)에

서 초산모의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초산모의 역할긴장은 감소되었다.

취업유무에 따른 초산모의 역할긴장은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F =.97, p =.3270). 그러

나 취업초산모와 비취업초산모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역할긴장의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

타났다(F =3.89, p =.0234). 따라서 "취업유무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초산모의 역할긴장은 차

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취업유무에 따른 배우자의 지지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F =3.06, p =.0826) 그러나 초

산모의 배우자 지지에 있어서 취업유무와 시간경과간에는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어

(F =3.64, p =.0277), 취업초산모와 비취업초산모의 배우자 지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변화되었다. 즉, 취업초산모의 경우 산후3- 4일에 비해 산후4- 6주(F =5.20, p =.0263)과

3개월 (F =6.47, p =.0137)에 초산모의 배우자 지지가 유의하게 계속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비취업초산모의 배우자 지지 변화는 산후 3- 4일과 산후 4- 6주 사이 (F =1.70,

p =.1962), 그리고 산후 3- 4일과 산후 3개월 사이 (F =.21, p =.6513)를 비교해 본 결과 차이가

없었다. 비취업초산모의 경우 산후 3- 4일에 비해 산후 4- 6주에 배우자 지지와 평균값이 높

아졌다가 산후 3개월에 다시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두 집단 모두에서 산후 4- 6주보다 산

후 3개월에 배우자 지지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취업초산모와 비취업초산모간의 배우

자 지지는 시간 경과함에 따른 서로 다른 변화를 보였다.

산후 3- 4일에는 취업초산모 (M±SD =64.26±8.63)가 비취업초산모 (M±SD =59.16±11.11)에

비해 배우자의 지지정도가 높았다 (t =- 2.98, P =.0035). 따라서 취업유무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초산모의 배우자지지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초산모와 비취업초산모를 대상자로 하여 그들의 역할긴장과 배우자 지

지간의 관계 및 그 차이를 측정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취업·비취업경산모간의 후속 비교연구

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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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 s : Employm ent statu s , M aternal role str ain , Hu sband ' s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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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d Hu s b an d 's S upport in F irs t - t im e M oth e rs w ith re g ard to

th eir E m ploy m e nt S t atu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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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is study att empted to det ermin e the relation betw een the m atern al role str ain and

their hu sbands ' support in employ ed an d n on employ ed fir st - t im e m other s , and how it

chan ged ov er t im e.

A descriptiv e, longitudin al an d comparat iv e study design w as con duct ed to collect an d

analy zed the data at three tim es (at 3- 4day s , at 4- 6w k s and at 3- month postpartum )

reg ardin g the chang e of matern al role str ain and their hu sban ds ' support in employ ed

and nonemploy ed fir st - t im e m other s .

T h e subject s w ere 133 fir st - t im e mother s w ho deliv ered v aginally at K univ er sity

h ospit al in Deagu , Korea from Dec. , 1994 to Oct ., 1995. Am on g th ese 58 w ere employ ed

and 75 w ere n on employ ed fir st - t ime m oth er s .

T his in strum ent s u sed to dat a collection in this study w ere by H obb s (1968 : T h e

Difficulty In dex for F ir st - t im e Parent s ), St affen smeier (1982: T ran sit ion Difficulty

M easure ), T ay er (1976: Em otional Support from Hu sb and ), Lee, H ae Ky oun g (1992 :

Phy sical Support from Hu sband ).

T h e analy sis of dat a w as don e w ith SA S/ PC program w hich in cluded percent ag e,

χ,sup> 2</ sup> - t est , P ear son correlat ion , Repeat ed M easure A NOVA , T im e Contra st

A naly sis and t - t est .

T h e result s w ere as follow s :

1. T here w as a significant n egativ e correlation only at 3- 4day s (r =- .19, P =.0265) an d at

4- 6w k s postpartum (r =- .18, P =.0392) b etw een matern al role str ain and hu sband ' s support

of the fir st - tim e m oth er s . T hu s , the m ore support from hu sb and, the less m atern al role

str ain s the fir st - t ime m other s felt . T herefore, th e 1st hypothesis that "the m ore

hu sband ' s support the fir st - t im e m oth er felt at all th e tim e of t est in g , the less m atern al

role str ain s they g ot " w as part ially support ed at 3- day s an d 4- 6 w eek s postpartum .

T h ere w as n o correlat ion betw een m atern al role str ain an d t hu sban d ' s support of the

employ ed fir st - tim e m oth er s at al t esting t im es (at 3- 4day s postpartum : r =- .95, P =.9548,

at 4- 6 w k s postpartum : r =- .0960, P =.4733 an d at 3- month postpartum : r =- .05, P =7306).

On th e contrary , the un employ ed fir st - tim e m other s felt less m aternal role str ain w hen

they receiv ed m ore support from their hu sban d at 3- 4 day s postpartum (r =- .31, P =.0073)

and at 4- 6 w k s postpartum (r =- .23, P =.0490).

2. T here w as n o differen ce of m aternal role strain betw een tw o groups w ith regards

to employm ent st atu s (F =.97, P =.3270). But the m aternal role strain s of tw o groups w ere

chan ged different ly each other ov er t im e (F =3.89, P =.00234). T h erefore, the 2n d hypoth esis

that "th ere w as the difference in the m aternal role str ain s w ith reg ard to employment

statu s an d ov er tim e" w as reject ed.

3. T here w as no differen ce in hu sban d ' s support betw een the employ ed an d the



n on employ ed fir st - t ime m other s (F =3.06, P =.0826). But there w as a significant int eract ion

b etw een employment st atu s and ov er t ime (F =3.64, P =.0267), so th e support from hu sband

of the employ ed an d th e unemploy ed fir st - t ime m other s w as chan ged differently each

other ov er t im e. T he support from hu sband of the employ ed fir st - tim e m other s w as

low ered significant ly and continu ou sly at 4- 6w k s (F =5.20, P =.0263) an d at 3- month

postpartum (F =6.47, P =.0137) th an at 3- 4 day s postpartum .

On the contrary , there w as n o difference in chang e of hu sb and ' s support of the

employ ed fir st - t im e mother s betw een the 3- 4 day s and the 4- 6w k s postpartum (F =1.70,

P =.1962) an d betw een the 3- 4 day s and the 3- m onth postpartum (F =.21, P =.6513). M ean

hu sband ' s support of the nonemploy ed fir st - tim e m other s w as raised at 4- 6 w k s

postpartum than at 3- 4 day s postpartum but low ed at 3- month postpartum . T h e support

form hu sband of both group s w as t en ding dow nw ards at 3- m onth postpartum than at

4- 6 w k s postpartum , but the on e betw een tw o groups w as ch ang ed different ly each

other ov er t im e. T h e hu sband ' s support of the employ ed fir st - tim e mother s (M±SD =64.

26±8.63) w as higher th an the on e of the nonemploy ed fir st - tim e m oth er s (M±SD =59.16

±11.11) (t =- 2.98, P =.0035), so th e 3rd hypothesis th at "th ere w as the differen ce in th e

hu sband ' s support w ith reg ard to employm ent statu s an d ov er tim e" w as support ed.

On th e basis of these con clu sion s , th e follow ing sug gest ion is proposed.

T his stu dy ex amin ed the chan ge an d relat ion ship betw een m aternal role str ain an d

hu sband ' s support in the employ ed and th e nonemploy ed fir st - tim e mother s . So the

further stu dy regarding the comparison b etw een the employ ed and th e n on employ ed

mult iparas is necessar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