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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1 . 연구의 필요성

정상 분만을 한 어머니는 분만후 2- 3일 동안 병원에서 머문 후 가정으로 되돌아가게 된

다, 대부분의 어머니의 아이는 그 후 약 1- 6주 동안 의료전달체제에서 분리되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가족 주기에서 가장 곤란한 시기에 놓이게 된다(Ru ssell et al, 1976).

이 시기 동안 어머니들은 영아의 의존성으로 인해 영아에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

수면부족, 만성피로, 자신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간과 기획의

부족, 역할 재조정, 심지어 직장포기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부담감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어머니가 된 산욕기 초산모는 모성기로의 역할 전환 과정에

서 맡게 된 어머니 역할에 적응하기 의해 자신의 생활 스타일과 생활 패턴을 변경시키며 타

인의 지시와 규칙을 따르면서 수유, 목욕, 아기의 신체 간호술, 영아 돌보기 활동 등 어머니

역할을 학습하면서 자신의 역할행동을 발전시켜 적응해 나가야 한다.

산욕기 동안의 초산모는 따라서 임신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 신체적, 생리적인 변화

를 겪을 뿐만 아니라 모성기라는 새로운 발단단계의 과업을 맡게 됨에 따라 어머니 역할의

적응을 위해 영아와 가족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정서적,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한

다.

산욕기 초산모는 이외에도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어떤 일들이 자신이 예상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마치 자신들이 영아의 욕구의 해결에 실패한 것처럼 느껴 불안감이나 좌절

감을 가질 수 있다 (Rubin , 1967). 따라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모성의 과업 성취를 도모해주

는 정서적인 지지나 직접적인 조력과 물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 (Dom ire et al., 1981 :

k oniak - Griffin , 1988). 그러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적응은 그 역할 획득과정에 작용하는 여

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초산모의 역할적응 수준이 다양하며 그 역할에 대한 부적절

한 적응은 초산모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영아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 모성간호학자들의 관심을 모아왔다.

많은 학자들은 모성기로의 전환을 발달과업의 하나 (Clark , 1976; Colm an & colm an , 1972;

T onti, 1979)이며 생활의 변화를 초래하는 위기 (H obb s & Cole , 1976 ; Ru s sell et at , 1976)

로 간주하지만 이들 학자들 사이에 일치를 보이고 있는 점은 부모가 되는 사건이 스트레스

를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가 요구된다.

최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줌으로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중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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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지적된 (Cobb , 1976; Dean & Lin , 1977) 이후 사회적 지지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였다. 그것은 사회적 지지가 부모가 되는 특별한 시기에 발생한 스트레스와 정

서적 불균형을 줄여주고 (Cron en w ett & W ilson , 1981 ; T ilden , 1983), 모- 태아 애착을 증진

시켜 주며(Koniak - Griffin , 1988) 어머니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도모해 줄뿐만 아니라

(brow n , 1986a , b ; Cronen w ett , 1985a ,b ; H all et al., 1987 ; Lenz et al., 1986), 어머니 역

할을 원만히 수행하고 만족감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Bran dt , 1984 ; Dormire et al., 1989).

이에 본 연구자는 초산모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산욕기 동안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의 특

성과 초산모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 역할에 대한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어머니

역할 적응을 도모해 주기 위한 간호중재 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였다.

2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산욕기 초산모가 제공받은 것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 역할 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3 . 연구가설

1) 산욕기 초산모가 지각한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 역할적응 수준이 높을 것

이다.

4 .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지지 ; 사회적 결속 관계 안에서 개인간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타인에 대한

호감 (affect ion ), 타인의 언행에 대한 인정(affirm ation ) 및 타인에 대한 상징적 또는 물질적

인 도움(aid)과 같은 지지적인 대인관계로서 (Kahn & Antonu cci, 1981) 본 연구에서는

N orbeck S ocial Support Questionnair e (1983)의 점수를 말한다.

2) 어머니 역할 적응 ; 어머니로서의 기대되는 사회문화에 의해 학습된 양육행위 (고효정,

1994)에 대한 수행정도로 본 연구에서는 Pharis (1978)의 영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 점

수와 Price (1983)의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민감성 (A sses sm ent M oth er Infant S en sit iv ity )에

대한 점수를 말한다.

Ⅱ . 문헌고찰

1 . 모성기의 사회적 지지 기능

산욕기 산모는 신체적, 생리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함 한다. 뿐만 아니라

초산모는 처음으로 맡게 되는 어머니 역할을 학습하여 그 역할에 적응하여야 한다. 다행히

과거의 산욕기 산모들은 영아를 돌보는 모성행위에 적응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이나 어머니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적 지지망 내의 사람들을 이용하였다 (M ercer , 1986).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지지망이 와해됨에 따라 현대의 모성들은 과거의 모성이 가졌던 사회

적 지망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가족 구성원이나 주위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영아를 돌보

는 어머니 역할 행위를 어머니가 되기 이전의 역할 셋트 안으로 통합하기 어려워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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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산후 적응 과정에서 어머니의 감정에 상처를 줄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모아 관계 확립이

어려워진다 (Brandt , 1984 ; Len z et al., 1986).

따라서 산욕기동안 어머니에게 제공된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 역할 수행시 발생되는 스트

레스를 감소해 주고 어머니 자신의 욕구를 해결해 줌으로써 아기의 신호에 대한 민감성과

적절한 반응 f보여 모아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시키며, 어머니로서의 자존감 및 어머니 역할

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켜 어머니 역할에 대한 적응을 도모해준다 (Crinic et al., 1983 ;

T ilden , 1983). 즉 사회적 지지는 인간이 스트레스적인 환경에 노출된 결과 나타나는 부정적

인 신체적, 심리적 영향을 완충시키고 (Nu ckolls et al., 1972)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방어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중재하여 주며(Cassel, 1976) 임신, 분만, 질병 등 생의

주기 전환시기에 잘 대처하고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조정기능이 있다 (Cobb , 1976) 신체적,

정신적인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가족기능, 부모역할, 아동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개념의

하나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2 .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란 상황 해결을 위해 필요한 돈이나 물질을 제공하고 기술을 지도해주며 개인

의 과업이나 정서적 부담감을 완화시켜주는 것(Caplan , 1974), 또는 육체적, 물질적 도움이

나 충고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친밀한 상호작용 (Barr er a , 1981), 타인에 대한 애정, 긍정,

상징적 혹은 물질적 도움 등의 표현이 이루어지는 대인관계 (Kahn & Antonu cci, 1981)로 학

자마다 그 정의가 다소 다르게 정의되었고 연구자가 사용한 사회적 지지의 측정 개념 또한

차이가 있어 그 결과가 다소 다양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H ou se (1981)는 사회적 지지를 정

서적 (em otion al)지지, 평가적 (appraisal)지지, 정보적(inform at ional)지지, 도구적 (in strum ent al)

지지로 구분하였으나 Kahn과 Ant onucci(1981)는 사회적 지지를 타인에 대한 좋아함, 존경,

칭찬 등을 표현하여 주는 애정적(affectiv e)지지와 타인의 행동이나 견해에 대해 동의를 해

주는 긍정적(affirm ativ e)지지,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이나 물질, 정보 등을 제공해주는 도움

적 (aid ) 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그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화의 일부분으로 제공되는

지지의 전달수단이 되는 호위자 (Conv oy ) 즉 지지를 주고받도록 지지를 제공해주는 개체를

포함하였으며, 호위자를 사람들이 삶의 전환을 경험할 때 그 개체와 함께 움직이고 변화되

는 역동성의 정도로서 사회적 지지망에 포함시켰다. Norbeck 등(1981, 1983)은 Kahn과

A nt onucci(1981)의 이론적 정의를 토대로 사회적 지지를 임상에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도

구를 개발하였다.

3 . 모성기의 사회적 지지 특성

임산부가 갖는 사회적지지 특성은 그 지지의 형태, 지지망, 지지효과의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1) 사회적 지지의 형태

임부들이 임신기간 동안 제공받은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

로 지각하고 있는 지지는 정서적 지지이었으며 (Brw on , 1986 b ), 처음으로 어머니가 된 모성

들은 산후 첫 몇 달 동안에는 가사 일이나 영아간호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을 가장 중요한

지지로 생각하였다 (M ajew ski, 1986).

한편 산욕기 어머니가 받았던 사회적 지지의 순위를 보면 애정적 지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정보적지지, 긍정적지지, 도구적 지지 (Brandt , 1984)였으나 Cron enw ett (1985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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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상적인 가사 일에 대한 도움이었다고 하였으며, 분만 후 약 5개월이 지난 어머니는 정

서적지지, 도구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등 모든 형태의 사회적 지지를 필요로 한다

고 보고하였다.

2) 사회적 지지망

임부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는 임신하기 전에 각 개인이 갖고 있던 지지망보

다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부분의 임부들의 사회적 지지망 구성원으로는 남편/ 파

트너, 친척, 친구, 직장동료, 이웃사람, 성직자, 상담가, 건강관리 제공자이었으며 임부가 갖

고 있는 지지망의 구성원의 평균수는 6.7명이었고 (Cronen w ett , 1985 a ) 십대 사춘기 모성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를 조사한 Koniak - Griffin (1988)은 9.5명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산욕기 모성의 사회적 지지망의 구조를 보면 거의 모든 사회에서 가족이 사회적 지

지를 제공할 능력이 없지 않는 한 가족이나 가족과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는 구성원이었으

며 (New t on , 1979)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준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사회적 지지를 제공

하여준 사람으로는 남편이었고 (Brandt , 1984 ; M aj ew ski, 1986) 십대 모성의 경우에는 산후

일년동안 친정어머니이었다 (M ercer et al., 1984). 산후 기간별 사회적지지 제공자를 보면 병

원에서 퇴원 후에는 대부분 친정어머니이었고 산후 2주 이후부터는 친정어머니가 현저히 감

소하여 남편이었으나 분만 후 첫 4주 동안 주요한 조력자로는 친정어머니와 남편이었다

(Gruis , 1987). 또한 사회적 지지망의 구성원의 변화를 보면 임신시의 사회적 지지망의 구성

원들이 바꾸지 않고 임신시의 사회적 지지망의 구성원들이 바뀌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이었

으나 임신시의 동료는 분만 후에 영유아기 아동을 갖은 친구로 바뀌면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Cron enw ett , 1985 a ).

3) 사회적 지지의 효과

90명의 십대 임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모- 태아 애착과의 관계를 조사한

Koniak - Griffin (1988)은 기능적 지지 (애정, 긍정, 도움)와 사회적 지지망이 모- 태아 애착을

예측해주는 요인이었다고 하였으며 Cranley (1984) 역시 사회적 지지는 임부의 모- 태아 애착

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정상 임부를 대상으로 임부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임부의 정서적 불균형과의 관계를 조사한 T ilden (1983)은 임신기 동안의 사회적 지

지가 임부의 정서적 불균형을 완화시켰으며, Brow n (1986 b )도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은 임

부가 그렇지 않은 임부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안녕상태가 더 좋았으며 사회적 지지가 임부

의 건강상태를 예측해주는 변인이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산후기간 동안 제공된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보면 Gruis (1987)는 가사일과 영아 간

호에 대한 직접적인 조력이 어머니의 휴식을 도모해 줌으로써 어머니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시켜 영아에게 관심과 정성을 쏟고 영아와 빨리 친숙하게 되어 영아와

함께 하는 어머니 역할을 생각하게 해준다고 하였고 Len z 등(1986)은 영아돌보기 활동에 대

한 직접적인 조력이나 경제적, 물질적인 지지가 산욕기 어머니의 신체질환 발생을 감소시켰

다고 하였다.

한편 사회적 지지와 십대 모성의 어머니 역할획득을 연구한 M ercer 등(1984)은 산후 직후

십대 모성이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의 형태와 어머니 역할 획득간에는 관계가 없었으나 산후

1개월에는 신체적지지, 정서적지지, 정보적 지지의 형태와 어머니 역할 획득간에는 관계가

없었으나 산후 1개월에는 신체적지지,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가 어머니 역할획득과 관계가

있었고 산후 4개월에는 신체적인 지지가 그리고 1년에는 정서적 지지가 십대 모성의 어머니

역할획득과 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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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분만 후 1개월에 모아 상호작용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조사한 Domire 등

(1989)은 사회적 지지와 모아 상호작용과는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어머니 역할적

응과의 관계에서도 Barrera (1981)는 어머니 역할과업을 도와주는 육체적인 도움이 어머니

역할 적응을 위한 중요한 지지라고 하였으며 N orbeck 과 Shein er (1982)는 칭찬, 애정 등의

정서적 지지가 도구적인 지지보다 더 유익하다고 하였다.

Ⅲ . 연구방법

본 연구는 초산모가 산욕기동안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 역할에 대한 적응간의 관계

를 파악하기 위해 임신과 분만으로 인해 변화된 신체적 기능이 원상태로 회복되고 영아를

돌보는 행동 패턴이 어느 정도 확립된 산후 4- 6주시(Rubin , 1967) 가정 방문하여 설문지를

통해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 역할 적응을 설문지를 통한 자가보고 방식과 관찰법으로 조사하

였다.

1 .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1989년 11월 13일부터 1989년 12월 30일까지 약 한달 반 동안 광주직할시

에 소재하고 있는 1개 종합병원, 2개 개인병원 및 가족계획협회 분만실에서 자연분만한 초

산모 230명중 1) 기혼의 건강한 모성으로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2) 임신과 분만 후 합병증

증상이 없으며 3) 재태기간 38주 이상의 정상아를 분만하고, 4 ) 수유 방법으로 모유 영양을

계획 실시하며 5) 입원을 요하는 모아측의 질환이 없이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가정방

문을 허락한 초산모 176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중 산욕기 동안 모. 영아측의 질환

이나, 산후 몸조리 후 예정일보다 조기 출타, 협조 부족 등으로 인해 86명 (탈륙율 48.9% )을

제외한 9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2 . 연구도구

(1) N orbeck S ocial Support Questionnair e ; Kahn과 Ant onucci (1981)의 이론적 정의를

토대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망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N orbeck , Lin dsey ,

Carrier i (1981, 1983)가 개발한 11개 문항의 자가 보고형 도구이다. 이는 애정, 긍정, 도움 등

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기능적 지지와 사회적지지 관계망의 크기와 구성원을 포

함시켜 사회적 지지의 다면성 (m ult iple dim en sion )을 측정하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의 측정

은 대상자 자신의 삶 안에서 의미 있는 중요한 사람을 나열한 후 각 지지원으로부터 받은

지지의 정도를 5점 척도로 평점하게 하여 점수화 하였으며 점수가 많을수록 사회적지지 정

도가 높음을 나타냈다. 이 도구는 구성타당도 및 동시 타당도 그리고 높은 내적 일관성 신

뢰계수(.89- .97)를 보여준다(Norb eck , et al., 1981, 1983 ; 이은숙, 1989).

(2) Pharis S elf Confidence S cale ; 영아울음의 의미 파악하기, 목욕시키기, 수유하기, 기

저귀 갈아주기, 옷 갈아 입히기, 배꼽 돌보기, 적절히 안아주기, 영아상태 설명하기, 손발톱

안전하게 깎아주기, 눈, 코, 귀 깨끗이 해주기 등 일상적인 영아 돌보기 활동과 관련된 13개

문항의 5점 척도이다 (Ph aris , 1978). 평점방법으로는 각 항목에 있어서 매우 자신있다고 응

답한 경우 5점, 상당히 자신있다고 응답한 경우 4점, 보통이다고 응답한 경우 3점, 별로 자

신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2점, 전혀 자신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1점으로 평점하였으며 점수

의 합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영아돌보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 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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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의 신뢰도로서 내적일관성 신뢰계수는 .77- .91(W alker , 1982 ; 이은숙, 1989)이다.

(3) Price s A ssessm ent of M oth er - Infant S en sit iv ity S cale ; 모아 상호작용 행동의 민감

성을 평가하기 위해 안아주기/ 다루기 행동 (6문항), 사회적/ 애정적 행동 (11문항), 수유/ 돌보기

행동 (8문항)으로 구성된 25개 문항의 5점 척도 도구이다. 이 도구의 평점 방법은 모아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전체 수유상황을 관찰한 후 각 문항에 대한 모아 상호작용 민감성 정도

를 사정하여 민감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1점, 낮은 경우 2점, 보통인 경우 3점, 높은 경

우 4점, 매우 높은 경우 5점으로 평점하여 점수의 합이 많을수록 모아 상호작용 민감성 정

도가 높은 것이다. 이 도구로써 4- 6주된 영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모아 상호작용 민

감성을 사정한 결과 12개월 된 영아의 애착 점수를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고(Price, 1983)

사회적 계급이나 종족의 차이 때문에 측정도구가 영향을 받지 않아 어떠한 모아를 대상으로

하든지 간에 수유상황에서 모아 상호작용 민감성 사정에 신뢰성 있는 도구이다. 또한 이 도

구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70- .87이다(P oley , 1978 ; W alker , 1982 ; 이은숙, 1989).

3 .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1989년 11월 13일부터 1990년 2월 10일까지 이었다. 퇴원 당

일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여 연구 참여에 대한 승낙을 받은 후 산후 4- 6주사이에 가

정방문을 하여 설문지법과 관찰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4 .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A S를 사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초산모의 일반적 사항, 사회적

지지 및 어머니 역할에 대한 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이해서는 백분율과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사용하였고,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 역할에 대한 적응과의 관계는 P ear son ' s Produ ct

M om ent Correlation을 사용하였다.

Ⅳ . 결과

1 .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

1) 초산모의 인구학적 특성

초산모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학력, 경제적 상태, 가족 형태, 결혼기간, 직업을 포함

하였다.

초산모의 연령분포를 보면 25- 29세가(45.6% ) 가장 많았고 학력은 고졸이 (48.9% ) 가장 많

았으며 경제적 상태를 보면 과반수 이상(56.7% )이 중위군이었다.

가족형태로는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 (60.0% )이 핵가족이었고 결혼기간으로는 1년 미만이

(43.3% )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의 대부분이 가정 주부 (75.6% )로서 다른 직종을 갖지 않았다

< 표 1- 1 참조> .

2) 초산모이 산과적 특성

초산모의 산과적 특성으로 임신경험횟수를 보면 1회에서 4회까지이었으나 대상자의

65.6%는 첫 번째 임신이었다.

임신 기간중 산전 진찰 총 횟수는 3회에서 15회까지이었고 산전기간 중 받았던 진찰 횟수

의 평균은 6.3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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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1> 초산모의 인구학적 특성

특 성 인수(%)

연령

20- 24세

25- 29세

30- 34세

33(36.6)

41(45.6)

16(17.8)

교육수준

중 졸

고 졸

대 졸

20(22.2)

44(48.9)

26(28.9)

사회경제적 수준

하

중

상

20(22.2)

51(56.7)

19(21.1)

가족구조

핵가족

확대가족

54(60.0)

36(40.0)

결혼기간

1년 미만

1- 2년

2- 3년

39(43.3)

37(41.1)

14(15.6)

직업유무

있음

없음

22(24.4)

68(75.6)

계 90(100.0)

또한 초산모의 임신 계획 여부를 알아본 결과 대다수 (83.3% )가 계획한 분만이었으며 초

산모가 분만한 영아 성별 분포를 보면 남아 (57.8% )가 여아 (42.2% )보다 훨씬 많았다< 표 1- 2

참조> .

2 . 대상자의 산후 조리 관 련 사항

산후 조리 관련 사향으로는 산욕기 동안 조리를 도와준 조력자, 조력기간, 조력의 정도,

그리고 조력에 대한 만족정도를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조력자로는 친정 어머니(36.7% ), 시어

머니 (26.7% ) 그리고 남편(22.2% )의 순이었으며 조력기간으로는 3- 4주 (51.1% ), 1- 2주(37.8% )

순 이었다. 또한 제공된 조력에 대해 초산모가 지각한 조력의 정도를 보면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 (55.6% )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조력에 대한 만족정도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대부분

이 (83.4% ) 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표 2 참조> .

3 . 초산모가 지각한 사 회적지지 평균 점수

산욕기 초산모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지지영역과 관계망지지 영역에 대한 총평

균 점수를 보면 기능적지지 영역은 116.7±37.5점 (애정 : 38.1점, 긍정 : 39.2점, 도움 : 39.2

점), 관계망지지 영역은 45.1±13.8점 (크기 : 4.9점, 기간 : 29.8점, 빈도 : 20.4점)으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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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 초산모의 산과적 특성

특 성 인수(%)

임신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59(65.6)

20(22.2)

8( 8.9)

3( 3.3)

산전진찰 횟수

1- 5회

6- 10회

11- 15회

15회 이상

22(24.4)

49(54.4)

19(21.2)

0( 0.0)

임신계획유무

했음

하지 않음

75(83.3)

15(16.7)

영아의 성별

남아

여아

52(57.8)

38(42.2)

계 90(100.0)

<표 2> 산후 조리 관련사항

사 항 인수(%)

조력자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남 편

자 매

기 타

33(36.7)

24(26.7)

20(22.2)

8( 8.8)

5( 5.6)

조력기간(주)

1- 2

3- 4

5- 6

7주 이상

34(37.8)

46(51.1)

9(10.0)

1( 1.1)

조력정도

부족함

보 통

충분함

13(14.4)

27(30.0)

50(56.6)

만족정도

불만족

보 통

만 족

4( 4.4)

11(12.2)

75(83.4)

계 90(100.0)

지지의 수준은 낮았다. 이를 N S S Q의 정상 표본이 보여준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지지 영역

평균 점수 281.1±121.5점(애정 : 101.4점, 긍정 : 92.5점, 도움 : 87.1점)과 관계망지지 영역의

평균 점수 101.9±46.1점(크기 : 12.3점, 기간 : 54.7점, 빈도 : 44.8점)과 비교해 볼 때 맹 많

은 점수의 차이를 보였다<표 3 참조> .

< 표 3> 산욕기 초산모의 NS S Q의 정상표본의 사회적지지 평균 점수 (N =90)

지지
정상표본 초산모

범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기능적지지

애정

긍정

도움

281.18 (121.5)

101.48 (44.7)

92.52(40.6)

87.18 (39.9)

116.63 (37.54)

38.12(12.78)

39.25 (12.86)

39.25 (12.85)

51- 247

16- 84

17- 80

16- 83

관계망지지

크기

기간

빈도

101.93 (46.09)

12.39 ( 5.09)

54.70(22.71)

44.84 (18.31)

45.17 (13.89)

4.96( 1.47)

19.81( 6.87)

20.40( 5.09)

18- 79

2- 9

4- 39

8-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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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초산모의 어머니 역 할 적응 점수

산욕기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 적응의 주관적 측면인 영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

(Pharis S elf Confiden ce)과 객관적 측면인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민감성(Price의

A sses sm ent of M other - Infant S en sitiv ity : AMIS )점수를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영아 돌보

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 총 평균 점수는 56.5점 (득점율 : 86.9% )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

면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민감성 총평균 점수는 78.9점(득점율 : 63.2% )으로 상당히 낮은 점

수를 보였다<표 4 참조> .

<표 4> 산욕기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 적응 점수 (N =90)

어머니 역할 적응 인수 (% ) 평균 (표준편차)

자신감

31- 40 점

41- 50 점

51- 60 점

60 점 이상

9 (9 .9)

41(45.1)

38 (41.8)

2( 2.2)

56.5 ( 7.9)

상호작용 민감성

61- 70 점

71- 80 점

81- 90 점

91- 100 점

11(12.1)

34 (38.4)

20(22.0)

25 (27.5)

78.9 (10.7)

계 90(100.0)

5 . 초산모의 사회적 지지 점수와 어머니 역 할 적응 점수와의 상관 관계

초산모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지지 영역(애정, 긍정, 도움) 및 관계망지지 영역

(크기, 기간, 빈도)과 어머니 역할 적응의 주관적 측면인 영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객관적 측면인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민감성과의 상관관계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

인 변인들을 보면 어머니 역할 적응에 대한 주관적인 측면인 영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자신

감에서는 기능적지지 영역의 도움 요소(r =.2556, P < .05)이었으나 어머니 역할 적응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인 모아 상호작용 민감성과의 관계에서는 기능적지지 영역의 애정 요소

(r =.2750, p < .01), 긍정 요소 (r =.2703, p < .01), 도움 요소 (r =.2163, p< .05)와 관계망 지지의 크

기 (r =.2521, p< .05), 기간 (r =.2698, p< .05), 빈도 (r =2247, p< .05) 모두 순상관 관계를 보였으나

그 정도는 낮은 편이었다<표 5 참조> .

Ⅴ . 논의

간호는 오래 전부터 적절한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 치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인 대

상자의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최근 사회적 지지가 대상자의 환경에 관계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간주되면서 특수 환경하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사회적 지지의 유용성

및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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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초산모의 사회적지지 점수와 어머니 역할 적응 점수와의 상관

관계 (N =90)

사회적 지지
어머니 역할 적응

자신감 상호작용 민감성

총 기능적지지

애정

긍정

도움

.2115(.0492)*

.1655(.1190)

.1805(.2591)

.2556(.0510)*

.2593 (.0136)*

.2750(.0087)* *

.2703 (.0100)*

.2163 (.0406)*

총 관계망지지

크기

기간

빈도

.1547(.1453)

.1403(.1873)

.1874(.0770)

.1093(.3053)

.2572(.0144)*

.2521(.0165)*

.2698 (.0101)*

.2247 (.0333)*

*P < .01 * *P < .05

산욕기 초산모의 산후 몸조리 사항을 보면 산후 조력자로서는 친정어머니가 36.7%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시어머니 (26.7% )이었다. 조력기간으로는 대상자의 과반수 정도가 3- 4

주로 산후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 충분한 량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인지

하였으며 대상자의 대부분(83.4% )이 조력자로부터 제공받은 도움의 질에 대해서 만족하였

다.

본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의 총기능적지지 점수는 116.6±37.5점이었다. 이러한 결과

는 미국의 산욕기 십대 모성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를 조사하여 이들의 총기능적지지 점수

를 251.8±124.6점으로 보고한 Dom ire 등(1989)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성적이었

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십대 모성에게 더 많은 지지가 제공되었

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개인의 발달단계에 따른 상황적 특성이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준

다는 Ellison (1987)의 주장을 반영해 볼 때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5세 이상의 초

임부를 대상으로 산욕기 동안의 사회적 지지를 조사한 Reece (1993)의 총 기능적지지 점수

189.4±86.0점과도 비교해볼 때 역시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애정, 긍정, 물질적인 도움

으로서 지지를 표현하고 제공된 사회적 지지에 대해 수해자가 지각하는 수준에 영향을 미치

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으로 사료된다. 35세 이상의 초산모를 대상으로 산전기간동안 제공받

은 사회적 지지와 산욕기 동안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를 비교한 결과 산욕기 동안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가 더 낮았다는 Reece (1993)의 보고를 감안해 볼 때 산욕기 동안 외부인의 출입

이나 접촉이 제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산후 관습으로 인해 더욱 낮은 점수를 보

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모성을 대상으로 어머니 역할획득과 사회적 지지관계를 조사한 서(1984)

의 성적 132.2±61.4점과 비교해볼 때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산욕기 모성이 아닌

평균 21개월의 정상아 어머니를 대조군으로한 결과이며 이러한 차이는 대상자가 갖고 있는

발단단계의 상황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산욕기 초산모가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지지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 총 기능적 지지의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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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긍정, 도움 영역별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본 조사의 경우 도움 영역 (39.35점), 긍정 영

역 (39.25점), 애정영역 (38.12점)으로 세 영역들이 거의 비슷한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십대 산욕기 모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산욕기 모성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로 애

정영역(86.0점), 도움영역 (84.4점), 긍정영역 (81.4점)이 거의 비슷하였음을 보고한 Dorm ire 등

(1989)결과와는 일치하였으나 35세 이상의 산욕기 모성을 대상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조사한 Reece (1993)의 결과인 애정영역(73.0점), 긍정영역 (66.1점), 도움 영역(50.9점)과 비교

해 볼 때 초산모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종류는 차이를 보였다.

외국의 경우 애정영역이 긍정영역이나 도움영역보다 높았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세 영역

간의 뚜렷한 점수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긍정영역과 도움영역이 애정영역보다 더 높아

제공된 지지 종류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산욕기 동안 지지를 제공하여 주는 제공

자가 남편보다는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대부분이며 그들로부터 받은 지지의 특성이 애

정적인 것보다는 주로 긍정이나 도움영역이 많았기 때문이며 또한 애정 표현이 소극적인 우

리 나라의 문화적 차이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산욕기 동안 산모에게는 애정적 지

지가 가장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산모가 지각한 애정적 지지는 산후 어머니 역할에 대한 적

응, 만족감 부부관계의 질을 예측해 준다는 Cronen w ett (1985 b )의 보고를 고려해 볼 때 우

리나라의 산욕기 산모에게 보다 더 많은 애정적지지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적지지 관계를 갖고 있는 산욕기 초산모의 관계망 지지의 특성을 보면 친정 부모, 시

부모, 친가나 시가의 형제 자매, 그리고 친척 등이었고 산욕기 동안 접촉을 하고 있는 사람

수는 최저 2명에서 최고 9명으로 평균 4.96±1.47명이었다. 이는 Dorm ire 등 (1989)이 보고한

11.4±7.8명, 그리고 Reece (1993)의 7.06±2.6명보다 훨씬 더 낮은 성적이었으며 접촉기간이

나 접촉 빈도에 있어서도 외국의 모성보다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산욕기 동안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거나 꺼려하는 문화적인 풍습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산욕기 동안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 적응을 보면 대상자들은 기저귀 갈아주기, 옷 입히기,

목욕시키기, 젖 먹이기 등의 과업 중심적인 양육활동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어머니 역할활동

에 매우 적응한 것 (자신감 득점율 : 86.9)으로 평가하였으나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 역동적

인 과정에서 모아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모아 상호작용간의 감정 전달 및 조절인 영아

의 욕구를 포함한 암시나 신호 등을 인지하고 관심을 베푸는 인지적, 정서적 양육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적응 (민감성 득점율 : 63.2) 정도는 약간 낮은 편이었다. 산욕기 동안 초산모

의 어머니 역할 적응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인 평가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

한 결과는 조사시기인 산후 4- 6주의 시기는 어머니 역할이 적응되는 시기로서 어머니 역할

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시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기간이며 초산모 개인에 따라서 영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과장, 혹은

과소 평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산모의 경우 수유행동을 남에게 노출시키길 꺼려하며

관찰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의 지각으로 인해 긴장된 상태에서 평소의 수유 행동과는 다른

행동을 보임으로써 영아 돌보기 활동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자신감이 실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어머니가 지각하고 있는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어머니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행동간에는 일치되지 않음을 보고한

Julian (1983)의 입장을 반영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산욕기 초산모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 역할적응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총 기능적

지지와 어머니 역할 적응에 대한 주관적 측면인 자신감과는 상관계수 r =.2115 (P < .05)로 낮

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총 기능적 지지의 도움영역과 자신감과는 상관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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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2556 (P < .05)로 다소 높은 순상관 관계를 보여 대상자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일반적인

영아간호와 관련된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가평가와는 순상관 관계 (r =.18∼ .32)를 보였다는

Reece (1993)의 보고와는 일치되었다. 그러나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은 모성이 다른 형태의

사회적 지지를 받은 모성보다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적응 능력이 높았다는

Cronen w ett (1985 b )의 보고와는 다소 일치되지 않은 경향이었다. 또한 총 기능적 지지의 애

정, 긍정, 도움 영역 모두 어머니 역할 적응의 객관적 측면인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민감성

과는 유의한 순상관 관계를(r =.2163∼ .2750)보여 주었으나 도움영역 (r =.2163)보다는 애정영

역 (r =.2750)과 긍정영역 (r =.2703)의 사회적 지지와 더 높은 상관 관계를 보여 이에 대한 조사

가 필요하다.

총 관계망 지지와 어머니 역할적응의 주관적 측면인 자신감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

았으나 어머니 역할적응의 객관적 측면인 상호작용 민감성과는 유의한 순상관 관계를

(r =.2247∼ .2698)보여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은 모성이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은 모성보다

영아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을 증진시켜 적절한 모성행위를 나타내는 빈도가 많았

다는 Rag ozin 팀 (1982)의 결과와 일치하였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은 모성의 경우 훈육시

부정적인 반응 행동을 감소시켰다는 Bran dt (1984)의 보고오도 일맥 상통한 것으로 사료된

다.

Ⅵ . 결론 및 제언

산욕기 초산모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 역할에 대한 적응과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

한 본 연구는 1989년 11월 13일부터 1990년 2월 10일까지 광주시에 소재한 1개 종합병원과

2개 개인병원 및 가협 분만실에서 정상아를 자연분만하여 모유영양 실시를 계획한 초산모

230명 중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산후 4- 6주 사이에

가정을 방문하여 초산모가 산욕기 동안 제공받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와 어머

니 역할 적응의 주관적 측면인 영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고

객관적 측면인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민감성은 관찰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초산모가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지지 영역 총평균 점수는 116.6±37.5점

(애정 : 38.1점, 긍정 : 39.3점, 도움 : 39.3점)으로 낮은 편이었고 체계망지지 영역 총평균 점

수 또한 45.2±13.8점 (크기 : 4.9저, 기간 : 19.8점, 빈도 : 20.4점)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2.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 적응저수를 보면 주관적 측면인 영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자신

감 점수는 평균 56.5점(득점율 : 86.9% )으로 상당히 높았고, 객관적 측면인 모아 상호작용

민감성 점수는 78.9점(득점율 : 63.2% )으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3. 초산모가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 역할 적응과의 관계를 보면 어머니 역할적응의

주관적인 측면인 영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과는 기능적 지지의 도움 영역이 순상관

관계를 보였으며(r =.2556, P < .05), 객관적 측면인 모아 상호작용 민감성과의 관계에서는 기

능적지지 및 관계망 지지의 모든 영역들과 순상관을(R =.2163∼ .2750, P < .05)보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산욕기 초산모가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지지 정도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어머니 역할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지지 제공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론을 근거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산욕기 초산모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 역할 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종적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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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욕기 경산모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 역할 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

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고효정 (1994). 어머니 역할의 개념 분석, 모자간호학회지, 4 (1), 80- 90.

2. 서미혜 (1984). 심신장애아 어머니의 역할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

구- 정상아 어머니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3. A aron son , L . S .(1989). P erceiv ed and receiv ed support : Effect s on health b ehavior

during pregnan cy , Nur sin g Research , 38 (1), 4- 9.

4. Barr er a , M .(1981). S ocial support in the adju stm ent of pregnant adolescent s :

a s ses sm ent is su es , In B. H . Gott liebe (Ed.), S ocial n et w ork s and social support (pp .

69- 96). Bev erly Hills : S ag e Publication s .

5. Brandt , P . A .(1984). Str ess - buffer in g effect s of social support on m atern al discipline,

Nur sing Research , 33 (4), 229- 234.

6. Brow n , M . A .(1986 a ). S ocial support durin g pregn ancy : a unidim en sional or

m ult idim en sion al con stru ct ?, Nur sin g Research , 35 (1), 4- 9.

7. Brow n , M . A .(1986 b ). S ocial support , st res s , an d h ealth : A com parison of

expect ant m other s an d father s , Nur sing Research , 5 (2), 72- 76.

8. Cassel, J .(1976). T h e contr ibut ion of the social environm ent to h ost r esist ance.

A m erican J . Epidem iology , 104, 107- 123.

9. Clark , A . L .(1976). Recognizing discord bet w een m oth er an d child an d chan ging it

t o h arm ony , Am erican Journ al of M at ernal Child Nur sin g , 1, 100- 106.

10. Cobb , S .(1976). S ocial support as a m oderat or of life st r es s , P sy chosom atic

M edicin e, 38, 300- 314.

11. Colm an , A . D. and Colm an , L . L .(1971). Pregnan cy : T he psy chological ex perience.

N ew York S eabury Press In c.

12. Cranley , M . S .(1984). S ocial support as a fact or in the dev elopm ent of parent ' s

att achm ent to th eir unborn . Bir th Defect s , 20(5), 100- 109.

13. Crinic, K . A ., Greenberg , M . T ., Rag ozin , A . S ., Robin son , N .M ., Basham , R.

B .(1983). Effect s of st res s an d social support on m oth er s an d prem ature and full- t erm

infant s , Child dev elopm ent , 54, 209- 217.

14. Cronenw ett , L . R . & W ilson , W . K .(1981). Str ess , social support , and th e tr an sition

t o fatherh ood, Nur sin g Research , 30(4), 196- 201.

15. Cron en w ett , L . R .(1985 a ). Net w ork stru cture, social support , and p sy chological

out com e of pregn an cy , Nur sing Research , 34 (2), 93- 99.

16. Cron en w ett , L . R .(1985 b ). P arent al n etw ork stru cture an d perceiv ed support aft er

b ir th of fir st child , Nur sing Research , 34 (6), 347- 352.

17. Dean , A ., an d Lin , N .(1977). T h e str es s buffering role of social support : problem s

and prospect s for sy stem at ic inv est ig at ion , J . Nerv M ent Dis ., 165, 403- 417.

18. Donaldson , N .(1981). T he postpartum follow - up nur se clinician , JOGNN ., 10,

40



249- 254.

19. Dorm ire, S . L ., Str au ss , S . S ., & Clarke, B . A .(1989). S ocial support an d adapt at ion

t o the parent al role in fir st - t im e adolescent m other s , JOGNN ., 18, 327- 337.

20. Ellison , E . S .(1987). S ocial support an d the con stru ct iv e - dev elopm ent al m odel,

W est ern Journal of Nursin g Research , 9 (1), 19- 28.

21. F lagler S .(1988). M at ern al role compet ence . W est ern Journal of Nur sin g Research ,

10(3), 274- 290.

22. Hall, L . A ., S chaefer , E . S ., & Greenb erg , R . S .(1987). Quality and quantity of

social support as corr elates of psy chosom atic sym pt om s in m other s w ith y oung children ,

Research in Nur sin g & Health , 10, 287- 298.

23. H obb s , D. F ., & Cole, S . P .(1976). T ran sit ion to parenthood : A decade replicat ion ,

Journ al of M arriage an d the F am ily , 38, 723- 731.

24. Julian , K . C.(1983). A com parison of perceiv ed an d dem on str at ed m at ernal role

com pet en ce of adolescent m other s , Is sues in H ealth Care of W om en , 4, 223- 236.

25. Kahn , R . L , & Antonu cci, T . C.(1981). Conv oy s ov er the life cour se : Attachm ent ,

roles , an d social support . In P . B . Baltes & O. Bream (E ds .), Life span dev elopm ent and

b ehavior , New York : A cadem ic Press .

26. Kaplan , B . H ., J . C. Ca ssel, an d S . Gore (1977). S ocial support and health , M edical

Care, 15 (5), 47- 58.

27. Koniak - Griffin , D . K .(1988). T h e relation ship b etw een social support , self - est eem ,

and m at ernal- fetal att achm ent in adolescent s , Research in Nur sin g & H ealth , 11,

269- 278.

28. Len ze, E . R ., P ark s , P . L ., Jenkin s , L . S ., & Jerr et t , G. E .(1986). Life chan ge an d

in strum ent al support as predict or s of illn ess in m other s of 6- m ont s - odds , Research in

Nur sing & Health , 9, 17- 24.

29. M ajew ski, J . L .(1986). Conflict s , sat isfact ion , and at titu des during tr an sition to the

m at ern al role, Nur sin g Research , 35, 10- 14.

30. M ercer , R . T ., H ackley , K . C., & Bostrom , A .(1984). S ocial support of t eenage

m oth er s , Research in Nur sin g & H ealth , 11, 83- 95.

31. M ercer , R . T .(1986). Predictor s of m atern al role at tainm ent at on e y ear post b ir th ,

W est ern Journal of Research , 18 (9), 9- 32.

32. Noreck , J . S ., Lindsey , A . M ., & Carrier i, V . L .(1981). T he dev elopm ent of an

in strum ent to m easure social support , Nur sin g Research , 30(5), 264- 269.

33. Norv eck , J . S ., & Sheiner , M .(1982). S ource of social support r elated t o

sin gle - parent fun ct ioning , Research in Nur sin g & Health , 5, 3- 12.

34. N orv eck , J . S ., Lin dsey , A . M ., & Carrieri V . L.(1983). F urther dev elopm ent of th e

n orbeck social support qu est ionnair e : norm ativ e dat a and v alidity test in g , Nur sing

Research , 32(1), 4- 9.

35. Nuckolls , K . B ., Ca ssel, J ., & Kaplan , B . H .(1972). P sy chosocial as set s , life crisis

and th e prognosis of pregnan cy , Am erican Journ al of Epidem iology , 95, 431- 441.

36. Pharis , M . E .(1978). A g e an d sex differ en ce in ex pectat ion s for infant s , an d the

41



parent ing role am ong couples in a fir st pr egn an cy and am on g univ er sity stu dent s ,

Doct oral dis sert at ion , Univ er sity T ex as at Au st in , UMI Dissertat ion Inform ation S ervice

P ress .

37. P oley , B . A .(1978). Alter ing dy adic synchrony , m at ernal self confiden ce and

m at ern al percept ion s of the infant through a teaching - m odeling int erv ention w ith

prim iparou s m other s , Doctoral dis sert ation , Univ er sity T ex as at Au stin , UMI Dis sert at ion

Inform at ion S ervice Press .

38. Price , G. M .(1983). S en sit iv ity in m other infant in ter action s : the AMIS scale ,

Infant Beh avior and Dev elopm ent , 6, 353- 360.

39. Rag ozin , A . S ., Ba sham , R. B., Crin ic, K . A ., Greenberg , M . T ., an d Robin son , N .

M .(1982). Effect s of m at ernal age on parent in g role, Dev elopm ental P sy ch ology , 18,

627- 34.

40. Reece, S . M . (1993). S ocial support an d the early m atern al ex perien ce of prim iparas

ov er 35, M at ern al- Child Nursin g Journal, 21(3), 91- 98.

41. Rubin , R .(1967). Attainm ent of the m at ernal role part Ⅱ: m odels and referent s ,

Nur sing Research , 16, 342- 346.

42. Ru ssell, C. S ., H obb s , D. F ., & Cole, S . P .(1976). T ran sit ion to parenth ood :

problem s an d gratificat ion , Journal M arriag e & F am ily , 294- 301.

43. T ilden , V . P .(1983). T he relat ion of life str es s and social support t em otional

disequilibr ium durin g pregnan cy , Research in Nur sin g & H ealth , 6, 167- 174.

44. T ont ik , M .(1979). T ran sit ion to fatherh ood : T ask s , st r es s , an d support , Doct oral

Diss ., New York , Colum bia Univ .

45. T urn er , R . J .(1981). S ocial support a s a conting ency in psy chological w ell- being ,

Journ al of H ealth n d S ocial Behavior , 22, 357- 367.

46. W alker , L . O., Crain , H . & T hom pson , E .(1986). M otherin g behav ior and m at ernal

role at t ain tm ent durin g the postpartum period , Nur sin g Research , 35, 352- 2.

- A b s trac t -

P erc eiv ed S ocial S upport and A dapt ation

to the M aternal Role in F irs t - t im e

M others during the P o s tpartum Period

Lee, Eun S ook

Lee, Eun S ook : Dept of Nur sing , M edical S chool, Chonn am National Univ er sity

T he relat ion ship bet w een perceiv ed social support an d adapt ation t o m at ernal rol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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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 st - t im e m oth er s w as inv est ig at ed in th is descript iv e corr elat ional study . A n onprobable

sam ple of 90 fir st - t im e m other s w ere selected, w ho had un com plicated perinat al

experien ces and deliv ered healthy and t erm new born s as w ell. T he dat a w as collect ed

during a hom e int erv iew at 4- 6w eek s postpartum . T he out com e of adapt ation s w as

defin ed as the lev el of sen sit iv ity in parent - infant in ter action s an d of the self confidence

in infant care. T h e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in th e primiparou s w as as sessed by th e

N S S Q durin g the postpartum . T h e result s obt ain ed from this stu dy are sum m arized a s

follow s :

1. T he m ean score of the perceiv ed total fun ct ional support w as 116.6±37.5

point s (affectiv e : 38.1 affirm ativ e : 39.3, aid : 39.3), an d the score of the t ot al n et w ork

support w a s 45.2±13.9 point s (size : 4.9, durat ion :19.8 fr equ ency : 20.4). T h ese scores

t en ded t o be slight ly low .

2. T h e m ean score of th e self confidence on the infant care activ ity as th e subj ect iv e

a spect of the m atern al role adaptation (MRA ) w a s 56.5 point s (86.9% ), w h ereas that of the

sen sit iv ity of th e m other - infant in ter action of th e MRA w as 78.9 point s (63.2% ).

3. T he subject iv e aspect of the MRA ha s sh ow ed a posit iv e relation ship w ith the aid

dim en sion of th e function al support . And the object iv e a spect of the MRA also show ed

a positiv e relat ion ship w ith the t otal fun ct ional support an d th e t ot al n etw ork support .

H ow ev er th e corr elat in g degrees w ere slightly low .

In con clu sion , the prim iparou s m oth er s perceiv ed th at they had receiv ed a sm all am ount

of social support during the postpartum period , sug gesting the need of v ariou s kinds of

social support to prom ote the MRA for th e prim iparou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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