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성은 육체적 , 감정적, 지적 , 사회적 측면의 통

합으로서 스스로를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 어떻게 인식하

고 ,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통합적 차

원이다. 성은 구체적인 성행위와 정체감이라는 두 측면

을 가지는데 ,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 하여 성적 평형을

유지함으로써 성적 안위를 가져온다(Cit r on &

Ka r t m a n , 19 82 ) . 성정체감은 인간이 주관적으로 자신

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지각하는 것으로서 , 개인의 성에

대한 지각에서 도출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감각

(H a ffn er , 19 94 ) , 개인의 성적 존재에 대한 지각에서

도출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감각(Dr en ch & Losee ,

1996 )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

성정체감이 외부로 표출되어 나타난 공식적 표현이

성역할이다(M on ey & E r h a r dt , 197 2 ) . 성역할은 성

정체감의 공개적 표현으로서(Der oga t is & Melisar at os ,

1979 ) ,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성에 기대되는 사회적 행

동양식을 말한다. 성역할 개념에는 남녀가 자신의 성에

따라 서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

념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러한 고정관념은 사회와 시대

마다 다르다.

성역할에는 일정한 사회적 가치가 부여되는데 , 최근

서양학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sex

r ol e '이라는 말 대신 gen der r ole '이라는 말을 사용하

고 있다(Kor ea Br it a n n ica On lin e , 19 99 ) . 일반적으

로 gen der는 학습을 통해 획득하는 남성, 여성으로서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이 사회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유동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개념이다(Ya n g et a l . , 199 6 ) .

성역할 정체감은 특정한 성별에 대해 바람직한 행동

이라고 고정관념화된 기준을 개인이 내면화시킨 정도라

고 정의할 수 있으며(Ch oi , 19 98 ) , 전체적인 인간의

성정체감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소로도 설명된다

(Sh ively & DeCecco , 197 7 ) . 인간이 자신의 성에 대

한 분별이 시작되면서 문화적으로 고착화된 남성 , 혹은

여성으로서의 성역할에 대한 정형화가 이루어지며 , 이렇

게 형성된 성역할 정체감은 살아가면서 변화된다

(Sh ively & DeCecco , 197 7 ) .

인간은 계속 변화되는 성에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특

히 건강상태나 질병 , 스트레스 , 위기 등은 성정체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 성정체감의 위기는 인간의 중

요한 건강문제이다(Ch oi et a l . , 199 9 ) . 미국의 경우

여성의 성정체감의 변화가 기본적인 건강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Sa va ge , 198 1) . 또한 성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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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각된 건강상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h oi et a l . , 19 99 ) .

인간을 간호하는 간호사는 인간의 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건강문제를 가

지고 있는 간호대상자들에게 발생한 성역할의 변화와 이

로 인한 성역할 정체감의 변화를 정확히 판단하여 적절

히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동일한 맥락에서 성역할

정체감의 변화 경향을 간호중재를 위한 전략에 효과적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에 대한 정확한 사정이 필

요하다.

현재 성역할 정체감 사정을 위해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구는 BSRI (Bem Sex Role

Inven t or y )이다 . BSRI는 Bem이 양성성 이론에 입각

하여 1974과 1977년, 성인의 남성성 , 여성성 및 사회

적 바람직성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60문항의 7점 척도

로서 , 19 8 1년에는 각 성격의 10문항씩 30문항을 추출

하여 축약형으로도 개발되었다 . 양성성 이론은 한 인간

의 성격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형적인 여성적 특성

과 남성적 특성이 통합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한 이

론이다(Bem , 19 74 ) . 이 이론은 인간 성격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양극의 반대의 개념으로 보았던 기존의 이분법

적 관점에서 벗어나 , 인간의 성 차이와 개인차를 포괄하

여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의 적용도가 높은 이론

으로 평가되고 있다(Ch u n g , 1987 ) .

그러나 BSRI의 사용에는 번역상의 오류 문제나 미국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우리의 관념과는 맞지 않는다

는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

게 개발된 성역할 검사도구들로 Kim ( 1988 )의 한국형

성역할 검사지 , 및 Ch u n g ( 199 0 )의 한국 성역할 검사

(KSRI ) 등이 있다 . 그러나 이들 도구들을 살펴보면 부

정적인 일부 문항이 응답을 유도할 수 있으며(Kim ,

1988 ) , 성역할 검사 문항의 선정과 신뢰도, 타당도 검

증 과정에서 일부 제한된 대상을 사용함으로써 문항의

적합성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Chu n g , 1990 ) .

특히 , 여성성 척도의 경우에는 그 문항의 타당성에 문제

가 제기되기도 하였다(Kim , 19 97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성성 이론을 기초로 보다 정확

하게 한국인의 성역할 정체감을 검사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항개발 과정에서는 기존

에 개발된 도구의 문항들과 이들 문항이외에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성인들에게서 여성성, 남성성 , 및 사회적 바

람직성을 나타내는 성격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문항들을

개발하고 ,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 과정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대상과 객관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도

구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객관적인 분석방법과 폭넓은 대상

을 사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한국인의 성역할

정체감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 연구진행과정

1) 문항개발

개발될 도구를 구성할 문항의 목록은 기존에 개발된

도구에 포함된 문항과 문항개발자 10명이 추가한 문항

들로 작성하였다 . 이 과정에 참여한 문항개발자 10명은

2 5세 이상의 기혼 성인 남녀로서 본 연구자들이 재직하

고 있는 대학의 대학원생들 중 본 연구의 취지를 잘 이

해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문항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사람들로 선정되었다 . 현재 우리 나라에

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검사는 양성성 이론을 기

초로 여성성 , 남성성 , 그리고 바람직성을 나타내는 성격

특성을 검사의 문항으로 가지고 있으며 , 이 문항들은 우

리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여성 , 남성, 또는 성별에 관계

없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는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었다 .

문항개발을 위해 본 연구에서 참고로 한 도구는

BSRI , Kim (1988 )의 한국형 성역할 검사지 , Ch u n g

( 19 90 )의 한국 성역할 검사 등이었다 . 기존의 도구 문

항과 문항 개발자들이 추가한 문항을 합하여 일차로 만

들어진 문항은 남성성 문항 27개, 여성성 문항 3 3개 ,

바람직성 문항 16개 등, 모두 78개 문항이었다 . 이 과

정에서 문항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통합하였으며 , 표

현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자연스럽게 수정하였다 . 특히 ,

성별 특성이나 바람직성을 나타내는 문항들을 개발할

때 , 응답자의 응답을 유도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정적 문항은 배제하였다 .

2 ) 문항의 타당도 검사

일차 개발된 문항목록에 포함된 7 8개의 문항은, 18

명의 전문가에 의해 그 타당도가 평가되었다 . 문항의 타

당도는 남성성 , 여성성 및 바람직성을 나타내는 문항으

- 3 74 -



대한간호학회지 제3 2권 제3호

로서 얼마나 타당한가를 4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3 ) 도구의 예비문항 선택

일차 개발된 문항목록의 78개 문항 중 타당도 평가

자의 70 %이상 , 즉 13명 이상의 전문가가 4점이나 3점

으로 평가한 문항을 도구의 예비문항으로 선택하였다.

일차 타당도가 인정된 이들 예비문항들은 다시 내적 일

관성 신뢰도와 구성타당도 검증을 통해 신뢰도, 타당도

가 검증된 문항들이 도구의 문항으로 확정되었다 . 도구

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Cr onb a ch a lph a를 구하여 검

증하였으며 , 구성타당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

4 ) 도구의 척도 결정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점수화를 위한 척도로 4점

Lik er t 척도를 사용하였다 . Bem ( 1974 ) , Kim ( 1988 ) ,

Ch u n g ( 19 90 ) 등이 개발한 도구는 모두 7점 척도로서

보통이다 (4점)를 중심으로 긍정과 부정의 강도에 따라

1점에서 7점까지 선택할 수 있다 . 그러나, 척도를 자세

히 세분화하는 것이 사용상의 불편함을 가져올 뿐만 아

니라 , 대상자에 따라서는 응답에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

다는 점 때문에 일부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변형되어

사용되었다 .

그러나 , 5점 척도의 경우에도 보통이다 (3점)를 중심

으로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긍정과 부정의 강도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수 배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고 할 수 없는데 , 첫째로는 성에 따른 전형적 성격을 나

타난 각 문항에 대해 본인에게 해당되는 측정수준을 표

기할 때 보통이다라는 측정수준이 애매하다는 점이며 ,

둘째로는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성격특성을 표기할 때

불필요하게 부정의 강도에 따라 다른 측정수준을 제시함

으로써 표기에 혼돈을 가져온다는 점이며, 마지막으로는

보통이다 , 3점을 중심으로 긍정 , 4점과 5점 및 부정 ,

1점과 2점의 측정수준을 제시하여 등간척도에서 가정하

는 등간의 가정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척도를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다 2점 , 대체로 그렇다 3점, 매우 그

렇다 4점의 척도로 정하였다 . 측정 결과에 의한 응답자

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중앙치 분리법을 사용하여 양

성적 , 여성적 , 남성적 , 및 미분화 등 4개 유형으로 분류

된다 .

5 ) 예비문항의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

타당도 평가를 거쳐 선택된 예비문항의 문항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해 도구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와 구

성타당도를 검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항분석을 통

해 문항-총점 상관계수와 Cr onb a ch a lph a를 구한 후 ,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0 .2 미만인 문항이 제거하였다.

이와 같이 문항분석이 이루어진 후, 내적 일관성 신뢰도

가 검증된 문항들만을 다시 요인분석하여 , 이때 나타난

요인들이 문항목록 개발 당시의 문항 분류와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고 , 재분류하였다 . 요인분석 시 요인추출 모

형은 P CA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요인회전은 var im ax

를 적용하였다 .

6 ) 도구의 확정

문항분석에 의해 일차 걸러진 예비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분류된 문항들 중 요인적재량이 0 .4 이하인 문항

은 도구 문항에서 제외함으로써 도구의 구성타당도를 확

보하였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택된 요인별 문항들은

각 요인에 따라 다시 문항분석을 시행하여 문항-총점 상

관관계 및 신뢰도 계수를 구한 후, 이들을 참고로 적정

수준의 신뢰도가 확보되는 선에서 도구의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

2 . 연구대상

1) 문항의 타당도 검사

일차 개발된 문항목록에 포함된 78개 문항의 타당도

평가를 위해서는 1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활용

하였다. 이 집단은 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와 관련 분야의 의사 ,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

다 . 이들의 평균 연령은 39세였으며, 여자 1 1명 , 남자

7명이었다.

2 ) 도구 문항의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

가능한 한 자료수집 대상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

해 우리 나라 전역에서 대상자를 구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 부산, 대구 , 광주 , 전주, 대전 등의 6개 광역시와

경기도, 충청도 , 강원도 , 제주도 등 , 10개 지역에 거주

하는 사람들 중 2 0세 이상, 6 0세 미만의 성인 기혼자들

로서 남 , 녀 1 ,12 7 명을 표출하였다 . 대상자들의 표출

은 자료수집의 편의를 위해 각 지역별로 1- 2개의 표집

단위를 선정하였으며 , 각 표집단위에 따라서는 100명

- 12 0명씩 편의표출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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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료수집

1) 문항의 타당도 검사

본 연구자들과 연구 보조원 두 명이 문항의 타당도를

평가할 전문가 18명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하여 타

당도 평가의 목적과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한 후 , 타당도

평가 설문지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배부하였다. 배부한

설문지는 이들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하여 응답하도록

한 후, 직접, 또는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

2 ) 도구 문항의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

본 연구자들과 연구 보조원들이 직접 회사, 학교, 아

파트 등을 방문하여 본 설문지 응답에 동의한 사람들에

한해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직접 방문이 불가능했던

일부 지역은 해당 지역에 자료수집 담당자를 두어 이들

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 , 회수하였다. 배부된 총 설문지

는 총 1 ,4 00부였으나 이중 1 ,150부가 회수되었으며(회

수율 82 .1%) , 이중 응답이 불완전한 설문지를 제외한

1 ,127개의 설문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Ⅲ. 연구 결과

1 .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30대인 경우가 가장 많아 39 .3%

를 차지하였으며 , 50대인 경우는 9 .8 %인 것으로 나타

났다 . 성별은 여성인 경우가 59 .3 %였다 . 결혼기간은 5

년 이하인 경우가 33 .3 %로 가장 많았고 2 5년 이상이

되는 경우도 7 .1%였다.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만족으로 답한 경우가 8 8 .4 %로,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정도는 고졸이 가장 많아

4 1 .1%를 차지하였으며 , 직업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 1 .7 %였다 . 종교는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가 37 .1%

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와 불교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

각 27 .3 % , 2 3 .3 %였다 . 경제상태는 중이라고 답한 경

우가 7 7 .5%였으며 , 건강상태도 중이라고 답한 경우가

53 .0 %으로 가장 많았다 .

2 . 예비문항의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 결과

78개의 문항목록 중 문항의 타당도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선택된 예비문항은 총 57개로서 남성성 문

항 2 1개 , 여성성 문항 24개 , 바람직성 문항 12개 등이

었다 . 이들 문항의 cor r ect ed it em - t ot a l cor r el a t i on

계수는 최고 0 .56 59부터 최저 - 0 .044 2까지 분포하였

으며 0 .2 이상인 문항은 54개 , 0 .3 이상인 문항은 44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중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0 .2 미만으로서 도구의 최종 문항에서 제외된 문항은

19번 문항 쉽게 영향을 받는다 (0 .1836 ) , 4 5번 문항

쉽게 운다 (0 .1144 ) , 그리고 1번 문항 의존적이다

(- 0 .044 2 ) 등이었으며 , 모두 여성성 문항이었다.

그러나 , 이들 54개 문항을 다시 문항분석 한 결과 여

성성 문항 중 4 0번 순종적이다 문항이 문항-총점간의

상관계수가 0 .2미만인 0 .19 27인 것으로 나타나 이 문

항을 제외한 53개 문항을 요인분석하였다 . 따라서 일차

문항분석 결과 남은 53개 문항은 남성성 문항 2 1개 , 여

성성 문항 20개, 바람직성 문항 12개였다 . 예비문항

57개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Cr onb a ch

a lph a 0 .92 54였으며, 문항분석 결과 , 문항-총점 상관

계수가 낮은 위의 네 문항을 제외한 53개 문항의 신뢰

도 계수는 0 .930 7이었다<T able 1>.

<Ta ble 1> It e m a na lys is of t he p re lim ina ry
it e ms (n = 1 ,12 7 )

r a nk
it em

n u m b er

cor r ect ed
it em - t ot a l
cor r ela t i on

a lph a if it em
delet e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1
22
23
24
25

2 7
8

4 8
2 0
2 6
3 5
15
4 9
3 1
4 7
2 8
5 7
4 6
24
14

7
5 2
2 9

6
3 2
3 6
2 5
13
4 4
3 7

.565 9

.560 9

.554 0

.553 6

.55 19

.55 13

.544 6

.544 1

.54 34

.54 2 1

.54 10

.54 0 3

.539 5

.533 3

.530 8

.527 8

.5 13 3

.5 12 7

.509 2

.504 7

.50 16

.4 95 2

.4 94 6

.4 9 1 1

.4 89 0

.922 9

.922 9

.923 3

.923 2

.923 2

.9234

.923 1

.923 3

.9234

.9234

.9234

.923 2

.923 3

.923 3

.923 2

.923 3

.9234

.9234

.9234

.923 5

.923 5

.923 7

.923 5

.923 5

.92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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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ble 1> It e m a na lys is of t he p re lim ina ry
it e ms (co nt in ue d) (n = 1 ,12 7)

r a nk
it em

n u m b er

cor r ect ed
it em - t ot a l
cor r ela t i on

a lph a if it em
delet ed

26
27
28
29
30
3 1
32
33
34
35
36
37
38
39
4 0
4 1
4 2
4 3
44
4 5
4 6
4 7
4 8
4 9
50
5 1
52
53
54
55
56
57

2 1
5

53
23
4 1
18
38
4 2

9
2

56
12
5 1
34
4 3
10
33

3
30
50
11
16
17
22

4
54
55
4 0
39
19
4 5

1

.4 805

.4 756

.4 590

.4 577

.4 4 53

.4 4 5 1

.4 44 1

.4 325

.4 275

.4 220

.4 139

.4 022

.3 970

.3 736

.3 5 17

.34 55

.3 383

.3 374

.3 14 5

.2 906

.2 889

.2 68 1

.2 63 1

.2 387

.2 34 5

.2 306

.2 296

.2 239

.2 154

.1836

.1 144
- .044 2

.923 6

.923 7

.923 8

.923 8
924 0 .
.923 9
.923 9
.924 1
.924 0
.924 1
.924 1
.924 3
.924 3
.924 4
.924 7
.924 7
.924 7
.924 7
.925 0
.925 3
.925 1
.925 2
.925 5
.925 6
.925 5
.925 6
.925 6
.925 7
.925 8
.925 9
.927 0
.927 3

도구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문항분석 결과 문항-

총점 상관계수가 0 .2 이상인 53개 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나타난 문항의 분류를 문항목록

개발 당시의 분류와 일치하는 지도 비교, 검토하였다 .

요인분석 결과 , 문항은 E igen va lu e 2 .0 이상에서 3개

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 이들 요인에 포함된 문항의

수는 요인 1의 경우 22개, 요인 2의 경우 17개 , 요인

3의 경우 14개였다 .

요인분석 결과 , 3개 요인으로 분류된 문항들 중 , 각

요인마다 요인적재량이 0 .4 이하인 문항은 요인에서 제

외하였다 . 그 결과, 요인 1의 경우 18번 문항, 적응력

이 있다 (0 .38 1)와 4번 문항, 체면을 중시한

다 (0 .30 5) 등의 문항이 제외되고 20개 문항이 남았으

며 , 요인 2의 경우, 33번 문항 , 집안 일을 잘한

다 (0 .39 9 )와 30번 문항 , 아이들을 매우 좋아한

다 (0 .38 8 ) 등의 문항이 제외되고 15개 문항이 남았다.

요인 3의 경우는 14개 문항의 요인적재량이 모두 0 .4

이상이었으므로 제외된 문항이 없었다.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의 내용을 문항목록 개발 당시

의 분류와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 요인 1의 20개 문항은

대부분이 문항목록 개발 당시 남성성 특성에 포함되었던

문항이었다 . 그러나 , 개발 당시 남성성 문항이었던 것들

중 3 7번 문항, 자기 소신을 지킨다와 26번 문항 , 생각

이 깊다 등의 두 문항이 요인 2에 포함되었으며 , 바람

직성 특성에 포함되었던 4 6번 문항 , 자부심이 강하다 ,

5 1번 문항 , 상대방을 용서한다 등의 문항이 요인 1에

포함되었다 . 따라서 , 요인 1은 포함된 문항의 내용을 분

석한 결과 , 남성성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으므로 요인 1은 남성성 하위척도로 명명되었다 .

요인 2에 포함된 15개 문항의 경우는 문항목록 개발

당시 바람직성 특성에 해당되었던 문항 12개중 요인분

석 결과 요인 1로 분류된 세 개 문항과 요인 3으로 분

류된 한 개 문항 , 즉 2번 문항 , 재치가 있다을 제외한

8개 문항과 , 문항목록 개발 당시 남성성 문항에 포함되

어 있었던 2개 문항 및 여성성 문항에 포함되어 있었던

5개 문항 등이 포함되었다. 문항개발 당시 여성성 문항

에 포함되어 있다가 요인 2로 분류된 5개 문항은 인정

이 많다 , 따뜻하다 , 이해심이 있다 , 동정심이 있다 ,

다정하다 등이었다 . 요인 2는 포함된 문항의 내용을 분

석해 본 결과 , 이들 문항들이 다른 성과 비교해 볼 때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특성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사회적 바람직성을 나타내는 특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 따라서 요인 2는 사회적 바람직성

하위척도로 명명되었다 .

요인 3에 포함된 14개 문항의 경우는 문항목록 개발

당시 여성성 특성에 해당되었던 문항 13개와, 바람직성

에 해당되었던 문항 1개 , 즉 재치가 있다의 문항이 포

함되었다 . 따라서 , 요인 3은 여성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여성성 하

위척도로 명명되었다 . 이상과 같은 자료분석 결과 , 세

개 요인에서 요인적재량이 0 .4미만인 문항을 제외하고

각 요인에 남은 문항의 수는 요인 1 남성성 하위척도의

경우 20개, 요인 2 사회적 바람직성 하위척도의 경우

15개 , 여성성 하위척도의 경우 14개였다<T ab el 2 >.

3 . 도구의 최종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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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 b le 2 > Fa ct o r a n a ly s is o f 5 3 it e m s
(n = 1 12 7)

fact or
(number
of it ems)

it em
number

fact or
loadings

(fact or 1)

fact or
loadings

(fact or 2)

fact or
loadings

(fact or 3)

1
(22 )

8 .77 3
2 1 .72 8
15 .72 6
6 .724

5 7 .7 18
7 .7 14

14 .68 8
3 8 .67 7
9 .664

13 .64 8
5 .6 15

2 7 .59 2
4 6 .58 6
3 9 .58 5
5 1 .57 9
5 5 .56 8
54 .55 6
5 6 .55 6
4 3 .4 7 6
2 0 .4 6 8
18 * .38 1
4 * .30 5

2
( 17 )

4 8 .703
4 9 .67 1
4 2 .656
4 7 .64 8
2 8 .644
5 3 .64 2
3 5 .633
2 5 .6 14
3 1 .607
4 1 .606
2 6 .600
2 3 .539
24 .520
12 .5 17
3 7 .4 56
3 3 * .399
3 0 * .388

3
( 14 )

3 .66 5
17 .64 1
4 4 .60 0
10 .58 5
2 9 .58 2
1 1 .53 6
3 6 .52 1
3 2 .504
5 2 .4 9 2

<T a b le 2 > Fa ct o r a n a ly s is o f 5 3 it e m s
(c o nt in u e d ) (n = 112 7 )

fact or
(number
of it ems)

it em
number

fact or
loadings

(fact or 1)

fact or
loadings

(fact or 2)

fact or
loadings

(fact or 3)

3
( 14 )

5 0 .4 84
2 2 .4 8 2
2 .4 7 5

16 .4 5 0
34 .44 7

* 제외된 문항

요인분석 결과 남겨진 53개 문항으로부터 도구의 최

종 문항을 결정하기 위해 각 요인별 문항분석을 시행하

여 문항-총점의 상관관계와 신뢰도 계수를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항분석 결과를 기초로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의 숫자를 일정하게 맞추는 작업도 동시에 시행하였다.

먼저 각 요인별 문항분석 결과를 보면 , 남성성 문항

2 0개의 경우 , 문항-총점 상관계수는 최저 0 .154에서

최고 0 .72 7까지 분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남

성성 문항 중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0 .2보다 적게 나타

난 상대방을 용서한다라는 한 개 문항이 일차적으로 최

종 문항에서 제외되었다 . 바람직성 문항 15개의 문항분

석 결과는 문항-총점 상관계수의 경우 최저 0 .4 4 68에

서 최고 0 .672까지 분포하였으며 상관계수가 0 .2 미만

인 문항은 없었다. 여성성 문항 14개의 경우도 문항-총

점 상관계수가 최저 0 .30 5에서 최고 0 .57 5까지 분포함

으로써 상관계수 0 .2 미만인 문항은 없었다.

도구의 최종 문항을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요

인별 문항의 수를 조정하였다 . 이를 위해 각 요인별 문

항의 내용과 수 , 그리고 문항-총점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 각 요인별 문항의 수를 15개로 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문항 수 15개를

맞추기 위해 각 요인에 따라 남는 문항과 부족한 문항을

제외시키거나 추가하는 방법으로 문항 수를 조정하였다 .

먼저, 요인 1 남성성 문항의 경우 , 남겨진 19개 문

항 중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낮은 순서대로 4개의 문항

을 제외한 후 , 남겨진 15개 문항을 문항분석하여 문항

수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 분석 결과 , 남성성 문항 15

개의 문항-총점 상관계수는 최저 0 .4 968에서 최고

0 .7 386까지 분포하였으며 , 신뢰도 계수는 Cr onb a ch

a lph a 0 .92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문항으로 한 개의 문항의 부족한 요인 3 여성

성 문항의 경우는 57개 예비문항에 대한 첫번째 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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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분석에서 제외된 4개 문항 중 문항-총점 상관계수

가 가장 컸었던 여성성 문항(개발당시)을 추가하기로 하

였다 . 제외된 4개 문항은 문항개발 당시 모두 여성성

문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 중 문항-총점 상관계수

가 가장 컸었던 문항은 순종적이다였으며(r = .224 ) ,

이 문항을 추가한 15개의 여성성 문항을 문항분석하였

<T a b le 3 > It e m a n a ly s is of t h e f in a l it e m s (n = 1 ,12 7 )

su b sca les it em
Cor r ect ed

It em - T ot a l
Cor r ela t ion

Alph a
if It em
Delet ed

Alph a

m a s cu lin it y

h aving lea der sh ip (통솔력이 있다) .73 9 .9 13

.92 2

dr iving (추진력이 강하다) .724 .9 14
con fiden t (자신감에 차 있다) .69 9 .9 15
br a ve (용기가 있다) .69 7 .9 15
in it i a t ive (주도력을 발휘한다) .67 9 .9 15
a ct ive (활동적이다) .67 8 .9 16
p ower fu l (박력이 있다) .67 0 .9 16
in depen d en t (독립심이 강하다) .63 2 .9 17
a m bit iou s (포부와 야망이 있다) .63 1 .9 17
d ea lin g wit h s er iou s m at t er s well (큰일을 잘 처리한다) .6 14 .9 18
a dv en t u r ou s (모험심이 강하다) .59 0 .9 18
pr ou d (자부심이 강하다) .58 8 .9 18
d esir ing a ch ievem ent (성취욕이 있다) .58 7 .9 18
b elieva ble (믿음직하다) .52 7 .92 0
ph ysica lly s t r on g (체력이 강하다) .4 9 7 .92 1

s ocia l
des ir a b ilit y

k in d (인정이 많다) .67 2 .88 9

.89 9

t h a nk fu l (감사할 줄 안다) .63 9 .89 0
w a r m (따뜻하다) .63 6 .89 0
p olit e (예절이 바르다) .62 9 .89 0
h u m a n e (인간애가 있다 ) .6 16 .89 1
u n der s t a n ding (이해심이 있다) .60 3 .89 1
t h ou gh t fu l (생각이 깊다) .58 9 .89 2
con s cien t iou s (양심적이다) .58 8 .89 2
h elp ing ot h er s (남에게 도움을 준다) .584 .89 2
sym p at h et ic (동정심이 있다) .564 .89 3
r es p ect fu l t o elder s (웃어른을 잘 섬긴다 . ) .55 8 .89 3
a ffect ion a t e (다정하다) .54 6 .894
d iligen t (근면하다) .50 3 .89 6
sin cer e (진실하다) .4 8 3 .89 6
k eeping convict ion (소신을 지킨다) .4 6 8 .89 6

fem in in it y

u sing b eau t ifu l la ngu a ge (말을 아름답게 한다) .58 6 .82 5

.84 1

t en der (부드럽다) .57 2 .82 7
sw eet (상냥하다) .55 8 .82 7
em ot ion a l (감정이 풍부하다) .55 6 .82 7
d elica t e (섬세하다) .53 7 .82 8
ch ar m ing (애교가 있다) .52 2 .82 9
lov ing b eau t ifu l t h ings (예쁜 물건을 좋아한다) .52 1 .82 8
enj oying r om a n t ic s t or y (낭만적인 이야기를 좋아한다) .5 10 .82 9
car efu l (세심하다) .4 8 0 .83 1
enj oying cook in g (요리하기를 좋아한다) .4 5 0 .83 3
j ea lou s (질투심이 있다) .39 3 .83 6
s en sit ive (민감하다) .39 3 .83 6
t a ct fu l (재치가 있다) .37 3 .83 7
ob edien t (순종적이다) .30 9 .84 1
t a lk a t ive (말이 많다) .29 5 .8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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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그 결과 , 문항-총점 상관계수는 최저 0 .2 94 7에서

최고 0 .57 15까지 분포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Cr onbach

a lph a 0 .84 13이었다 . 요인 2 바람직성 요인의 경우는

15개 문항이 그대로 선택되었으며 , 이들의 문항의 신뢰

도 계수는 0 .898 7이었다 .

이상과 같은 최종 문항 결정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항개발 단계에서 처음 개발된

문항목록의 78개 문항 중 타당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택된 예비문항은 총 57개였다. 이중 두 차례에

걸친 문항분석 결과 문항-총점 상관관계가 0 .2 미만이

였기 때문에 4개의 문항이 제외되어 53개의 문항이 남

았다 . 이들 문항은 요인분석에 의해 Eigen Va lu e 2 .0

이상에서 세 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 이 과정에서

요인 적재량이 0 .4 미만인 문항 4개가 제외되어 4 9개

의 문항이 남았다. 이들 문항은 각 요인별 문항분석을

통해 문항-총점 상관계수를 기초로, 각 요인마다 15개

씩의 문항으로 다시 조정되었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한국인의 성역할 정체감 검사 도

구의 문항은 남성성 하위척도 15개 , 여성성 하위척도

15개 및 사회적 바람직성 하위척도 15개로서 , 총 4 5개

의 문항으로 개발되었다 . 개발이 확정된 도구 문항 4 5

개의 문항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 문항-총점 상관계수는

최저 0 .2 0 5에서 최고 0 .576까지 분포하였으며 , 전체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0 .929였다<T able 3 >.

Ⅴ. 논 의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한국인의 성역할 정체감 검사도

구(KGRII : Kor ea n Gender Role Ident it y Invent or y )

는 Bem의 양성성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 총 4 5개 문

항으로 구성된다 . 이들 문항은 다시 남성성 하위척도 ,

여성성 하위척도 및 응답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 배경 문항으로만 사용되는 사회적 바람직성

하위척도 등 , 세 개의 하위척도에 각각 15개 문항씩 포

함되어 있다.

먼저, 도구의 이론적 체계와 문항 수에 있어 다른 기

존의 도구들과 비교해 보면 , 이론적 체계의 경우 현재

흔히 사용되고 있는 도구들이 양성성 이론에 기초한 것

이기 때문에 기존의 도구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Der ogat is와 M elis ar a t os ( 19 79 )의 성역할 정

의 척도의 경우는 Bem과 유사한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

으나 , 여성성 , 남성성 등 두개의 하위영역에 성고정관념

적 형용사로 구성된 문항이 15개씩 포함되어 있다 .

문항 수의 경우는 Bem ( 19 74 )이 처음 개발한 도구

는 각 성격마다 2 0문항씩 총 60문항을 가지고 있으며 ,

198 1년에 개발된 축약형은 각 성격마다 10문항씩 30

문항을 가지고 있다. Bem의 이론을 기초로 한 Ch u n g

( 19 90 )의 한국 성역할 검사(KSRI )는 남성성, 여성성 ,

긍정성 척도에 각 2 0문항씩 총 60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 Kim ( 198 8 )의 한국형 성역할 검사지의 경

우는 여성성 , 남성성 성격 각 15문항과 중성성 성격 10

문항 등 , 4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의 문항 수는 다른 도구들과 비교

해 볼 때 ,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KGRII는 처음 문항목록을 작성할 때부터 성격특성

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결과적으로 본

도구의 문항은 기존 타 도구의 문항에 비해 의미가 중복

되는 문항의 수가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된다 . 또한 본

도구에서는 부정적 성격특성에 대한 응답의 왜곡과 회피

를 예방하여 응답 결과의 정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

해 ,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성격특성을 나타

내는 문항을 최소화하였다 . 더욱이 단계적인 문항선정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4 5개의 문항 중에는 부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아 , 부정

적 문항으로 인한 응답오류는 최소화되었다고 할 수 있

다 . 그러나 일부 학자의 경우 긍정적 특성들만으로 측정

된 결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역할 특성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며(Lee , 1996) ,

이 점을 완전히 간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KGRII의 각 하위척도에 따라 문항의 내용을 다른

도구들과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 , 먼저 남성성 문항의 경

우는 자부심이 강하다 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문항개발

당시 모두 남성성 문항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 본

도구의 문항특성이 기존 도구의 문항특성과 일치하고 있

음을 나타낸다 . 또한 본 도구의 남성성 문항은 활동성,

적극성 등과 같이 자기주장적이며 성취지향적인 성격 특

성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 통념적으로 남성에게 더 바

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여성성 문항의 경우도 본 도구의 문항이 재치가 있

다 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항개발 당시 여성성

문항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 따라서 본 도구의 문항

특성은 기존 도구의 그것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 문화권에서 통념적으로 여성적이라고 생각되는 감

성적이고 수동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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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바람직성 문항의 경우는 일부 문항이 문항개

발 당시 남성성 , 혹은 여성성 특성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 요인분석에 의해 사회적 바람직성 문항으로 다

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도구의 문항들 중

일부 성역할 분류의 적절성에 의문이 있었던 문항들이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에 의해 다르게 분류되었기 때문

이라고 사료된다. Kim ( 1997 )도 기존 도구들에 있어

비상식적 성역할 분류 양상이 발견되는데, 이는 주로 여

성성 척도에 의해 유발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

이 시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였기 때문

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특히 문항개발 당시 여성성 특성

에 포함되어 있던 문항 5개가 요인분석 결과 사회적 바

람직성 요인으로 분류된 점이 인상적인데, 그 원인은 여

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많아지고 그 역할의 중요성이 인

정됨에 따라 과거 여성적 성격으로 여겨졌던 좋은 성격

특성들이 이제는 성별을 떠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성

으로 분류된 것으로 여겨진다 .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근대화 , 산업화 이후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도 부분

적으로 변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래 전 , 폐쇄적인

유교권 사회에서 남성, 혹은 여성적이라고 여겨져 왔던

성격 특성들이 이제는 이들 성만의 특성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 도구의 신뢰도는 4 5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

가 0 .9 3이며, 각 하위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최하 0 .84

에서 최고 0 .9 2이다. 이는 BSRI 단축형의 경우

0 .8 1- 0 .90 , Ch u n g ( 199 0 )이 개발한 KSRI의 경우는

0 .7 5- 0 .9 1 등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볼 때 ,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는 현재의 우리 실정과 문화에 맞을 뿐만 아

니라 ,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립된

성역할 정체감 검사도구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한국인

의 성역할 정체감 검사도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

고 있다고 하겠다 . 첫째,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이나 부

정적 의미의 문항을 거의 없다. 둘째 ,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전국 여러 지역으로부터 충분한 수의 대상

을 사용하였다 . 셋째 , 도구문항의 선정이 통계적 절차에

의해 매우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 . 넷째 , 통계결과에 의

한 객관적 절차를 거쳐 선정된 문항의 내용과 분류를 분

석해 보았을 때 , 상당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그러나 , 문항 표현상의 일관성이 부족한 면

은 본 도구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 따

라서 일부 문항의 경우 앞으로 그 표현을 더욱 세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성역할에 대한 개인의 정체감은 개인적 ,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변화된다 . 또한 인간은 사회적으로 여성적 ,

혹은 남성적이라고 생각되는 특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

다(Ka pla n & Bea n , 1976 ) . 그러므로 성역할 정체감

은 단지 신체적인 성별 그 자체뿐만 아니라 , 개인과 사

회를 망라하는 다양한 변인들과의 상호 연관관계 안에서

만 올바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양성성 이론을 기초로 보다 정확하고 정교

한 한국인의 성역할 정체감 검사도구(KGRII )를 개발하

고자 시행되었다 . 연구는 문항개발, 문항의 타당도 검

사 , 도구의 예비문항 선택 , 도구의 척도 결정 , 예비문항

의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 및 최종 문항의 선정 등의 과

정으로 진행되었다.

문항개발 단계에서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도구의

문항과 2 5세 이상의 기혼 성인 남녀 , 10명으로 구성된

문항개발단이 추가한 문항을 기초로 개발될 도구의 문항

을 구성할 문항목록을 작성하였다 . 이 문항들은 우리 사

회에서 전형적으로 여성, 남성 ,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는 성격 특성들로

서 의미가 중복되거나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것,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제외한 후, 모두 78개 문항이 개발되었다.

문항의 타당도 검사와 도구의 예비문항 선택 단계에

서는 문항목록에 포함된 78개의 문항 중, 18명의 전문

가 평가단 중 70 % 이상이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한 54개 문항을 선택하였다 . 도구의 점수화를 위한 척

도는 사용상의 편이성을 증가시키고 응답의 혼란을 줄이

기 위해 4점 Lik er t 척도로 결정하였다.

예비문항의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 단계에서는 54개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와 구성타당도를 검사하였으

며 , 이를 위해 예비문항을 사용하여 6개 광역시와 경기

도 , 충청도 , 강원도 , 제주도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1 ,127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이 단계에서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0 .2 미만인 문항과

요인적재량이 0 .4 미만이 문항이 제외되어 4 9개의 문항

이 남았다 .

도구의 확정 단계에서는 4 9개 문항을 각 요인별로

문항분석하여 문항-총점 상관관계 및 신뢰도 계수를 구

한 후 , 이들을 참고로 적정 수준의 신뢰도가 확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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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서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4 5개의 문항이 KGRII의 문항으로 결정되었다. 이들 문

항은 여성성 하위척도 15문항 , 남성성 하위척도 15문

항 ,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15문항 등으로 분류되었다 .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한국인의 성역할 정체감 검사 도

구의 신뢰도 계수는 0 .929였으며 , 각 하위척도에 따라

서는 남성성 척도의 경우 Cr onb a ch a lph a 0 .9 2 19 ,

여성성 척도의 경우 Cr onba ch a lph a 0 .84 13 , 사회적

바람직성의 경우 Cr onba ch a lph a 0 .898 7이었다 . 이

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한국인의

성역할 정체감 검사도구(KGRII )는 체계적인 검증과정

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 , 확인된 도구로서 향

후 간호실무와 간호연구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간호대상자의 생활상의 경

험이나 노화과정, 그리고 건강문제와 관련된 성역할 정

체감의 변화에 관한 연구의 수행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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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s t r a c t -

Dev e lop m en t of Kor e a n Gen d er
Role Id en t it y In v en t or y

Le e , By u n g -S ook *·Kim , My u n g -A e *

Koh , Hy o -J u n g *

P u r p o s e : Th is s t u dy w a s per for m ed t o

develope a s ca le of gen der r ole iden t it y in

Kor ea n a du lt s b a s ed on t h e Bem ' s t h eor y of

a n dr ogyny . Alt h ou gh t h er e wer e sever a l t ools in

Kor ea , t h ey wer e r evea led h avin g s om e

pr oblem s of cu lt u r a l differ en ces , t r a n s la t ion

b ia s es , a n d m et h od ologica l pr oblem s .

Me t h o d s : A lis t of 7 8 it em s w er e developed

u sin g t h e exist in g t ools a n d descr ipt ion s fr om 5

m a r r ied cou ples . Th e it em s wer e t h e t ypica l

p er son a lit y ch ar a ct er ist ics wh ich wer e

m a nifes t ed by gen der , m a le or fem a le . An d t h e

list con t a in ed s ever a l it em s wh ich wer e t h e

s ocia lly desir ab le per s on a lit y ch a r a ct er is t ics .

wh ich w ou ld b e sim ply u sed a s con t ext u a l

it em s . Va lidit y of t h e 78 it em s wer e scr een ed

by 18 exper t pa n els wit h 4 p oin t Lik er t s ca l e ,

a n d 57 it em s wer e j u dged a s h igh ly va lid fr om

7 0 % of t h e exp er t s , wh ich wer e s el ect ed a s

pr elim in a r y it em s for t h e t ool . U sin g t h e

pr elim in a r y t ool wh ich w a s developed a s a 4

p oin t Lik er t sca le , da t a wer e collect ed fr om

1 ,127 su bj ect s for it em a n a lysi s a n d fa ct or

a n a lysis . 53 it em s wer e r em a in ed , beca u s e 4

it em s wh ose it em - t ot a l cor r ela t ion w er e lower

t h a n 0 .2 wer e exclu d ed by t h e r esu lt of it em

a n alysis . F a ct or a n a lys is w a s don e wit h t h e 53

it em s , a n d 4 9 it em s wh os e fa ct or loa din gs wer e

s am e a n d h igh er t h a n 0 .4 wer e r em a in ed . 3

fa ct or s wer e iden t ified wit h eigen valu e 2 .0 ,

a n d t h ese fa ct or s wer e n a m ed a s m a s cu lin it y ,

fem in in it y , a n d soci a l des ir a bil it y .

R e s u l t s a n d Co n c lu s i o n : KGRII (Kor ea n

Gen der Role Id en t it y In ven t or y ) wh ich

con t a in ed 4 5 it em s wa s developed , wit h 15

it em s for 3 fa ct or s . Th e r elia bilit y of t h e t ool

w a s ver y h igh . Cr onb a ch a lph a of t h e t ool w a s

0 .9 29 , a n d a lph a of t h e su b sca les wer e r a n ged

fr om 0 .84 1 t o 0 .922 .

Ke y w o rd s : Gen der r ole iden t it y

* C oll ege of N u r s in g , K eim yu n g U n iv er s i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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