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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1 .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임신과 출산은 계속되고 있다. 출산은 생물학적인 과정일 뿐 아니

라 심리학적인 과정으로 (W alk er , 1992), 여성이 일생동안 경험하는 가장 의미있는 사건이며,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현상 중에서 개인의 삶에 가장 즐겁고 감격적인 경험이며 정서적이고

극적인 사건이다(Standley & Copan s , 1979 : Reeder & M art in , 1987). 또한 출산은 여성에

게 있어서 삶의 한 과정임과 동시에 성숙하는 과정에서 맞이하는 발달상의 위기이기도 하다

(신, 1988).

분만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산모는 동통과 아울러 공포, 긴장, 불안을 갖게 되는데, 분만이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동통과 긴장이 증가하게 되어 분만의 가능성에 의심을 갖거나 분만

중 사망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 및 불안감까지도 갖게 된다고 한다(Myles , 1953). 또한 입원

으로 인하여 그가 속해 있던 환경으로부터 분리되며 분만에 대한 지식부족, 자신의 무력감,

가족과의 격리, 낯선 환경, 의료인과의 친숙치 못한 상태 등으로 불안과 긴장을 경험하게 된

다 (박, 1984). 이러한 점에서 분만은 대상자에게 위기로 인식되어진다. 그러나 산모는 진통과

분만 동안 다양한 신체적 감각과 감정을 가지며 출산경험에 관하여서는 동통과 희열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게 된다 (N orr & Block , 1977). 이처럼 분만에 대한 각 산모의 반응은

다르며 통각경험과 정체감 및 성취감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완전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이 두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송, 1992).

그러므로 출산을 통해 산모가 경험하는 감정, 쾌, 불쾌, 공포 및 불안을 잘 이해하고 육체

적, 심리적인 고통을 해소하여 격려해 줌은 물론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간호원

리가 중요시되고 있다 (안, 1976), 또한 산모를 돕는 간호사는 산모로 하여금 분만 과정을 자

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분만시의 동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며 보다 편안하고 안

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업무중의 한이며 사랑과 격려로써 분만동통을

경험하는 임산부가 동통경험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

다 (Neeson & M ay , 1986 : 이와 조, 1991).

인간의 살아있는 경험을 연구하는 질적 방법은 대상자가 경험한 일차적인 산출(prim ary

out com e)로써 기술되며, 살아있는 경험에 대하여 대상자의 사고, 지각, 느낌에 대한 가치를

명백히 표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Lein in ger , 1985) 여성의 출산경험을 파악하는데

가치가 있다. 그 중에서도 현상학적인 방법은 인간이 경함한 것으로서 밝혀지지 않은 현상

의 의미를 찾아내는데 적합하다 (P ar se, Corne & Sm ith , 1985).

계량적인 연구방법은 통제와 예측이 가능한 실증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다양한 관점을 지

닌 인간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 현상을 대상자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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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이, 1992). 출산은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복

합적인 과정이며 (Norr & Block , 1977), 여성의 성장 발달상의 한 과정이자 위기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출산을 통한 경험을 파악함으로써 출산이 여성에게 주는 의미를 규명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연분마한 초산모를 대상으로 현상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여성의 출

산경험을 규명함으로써 출산을 경험하는 대상자에게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기

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연분만한 초산모들의 출산경험을 규명함으로써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

들에게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3 . 연구문제

초산모에게 있어서 출산경험은 무엇인가?

Ⅱ . 문헌고찰

출산경험과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 출산경험에 대한 기대나 편견이 자료수집 과정과 연

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문헌고찰은 자료수집에서 완료

된 후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문헌고찰은 출산경험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출산경험에

관하여 기술한 연구, 출산경험에 관련된 요소나 측면들을 조사한 연구, 현상학적 연구방법론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출산경험에 관한 연구로 송 (1992)은 분만후 1- 2일이 경과한 초산모들에게 예비질문

을 이용하여 질분만 경험을 기술하게 하고 이를 분석하였는데 산모들은 질분만을 통해 긍정

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경험하였다고 한다. 분만 전에는 주로 통각 경험을 기

술한 반면 후에는 성취감과 정체감을 기술하여 분만 전과 후의 경험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와 조 (1991)는 분만동통의 의미를 알아보았는데, 질분만한 산모들이 자신의 분만경험에

부여한 의미를 보면, 엄마가 되어 기쁘다는 지각이 가장 많았고 실감이 안난다와 힘들었다.

홀가분하다의 순이었다. 많은 수가 지금은 또 낳을 생각이 없지만 질분만 방법이 자연적이

어서 좋다고 응답하였다. 산모들은 분만동통을 경험하면서도 분만 경험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고 질분만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But ani와 H odnett (1980)은 50명의 산모들을 대상으로 진통에 대한 지각을 알아보았는데,

출산 기간, 어려움, 고통을 중심으로 한 기대와의 차이에 대해 여성의 반 이상에서 진통이

기대와 달랐고, 14명은 시간이 천천히 지나갔고 29명은 빨리 지나갔으면 7명은 중간 정도라

고 보고하여 출산경험은 출산 전에 예상한 바와 상당히 다른 경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진

통 중 통제력을 상실했던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감을 표현했고 분만경험중 출산 후 아기

를 보고 만지는 것과 진통 중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지지적인 돌봄을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지지적인 돌봄이 긍정적인 출산경험에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하였다.

M arut와 M ercer (179)에 의하면 질분만한 대상자 중 반 이상에서 자신의 분만이 빨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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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고 서술했고 진통이 힘들고 괴롭고 두렵고 끔찍한 것으로 서술되었지만 기저적이고 위

대하고 환상적이라고 긍정적으로 지각하기도 하여 질분만에 대해 다양한 지각을 가지고 있

었는데 이를 통하여 출산경험은 대상자에 따라 상당히 다르고 독특한 경험임을 알 수 있다.

산모들은 자신이 진통과 분만 중에 스스로 관리하고 조절했던 방법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고

분만실에서 힘을 효과적으로 주지 못하여 수치감을 느꼈다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피로와 통

증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언급되었지만, 놀랍다 자랑스럽고 기쁘다 기적적이다 흥분

된다 아름답다 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보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질분만한 어머니들이 제왕절개한 어머니들보다 더 긍

정적인 지각을 가졌으며 지지자의 참여가 출산경험에 대한 만족에 기여하였다. 그 외 여러

연구 (Cox & Sm ith , 1982 : Cranley et al., 1983 : M ercer et al., 1983)에서 질분만한 어머니

들이 제왕절개한 어머니들보다 더 긍정적인 출산경험을 가졌다고 보고하였다.

Norr 등91980)은 초산모들과 경산모들을 면담한 결과 출산경험의 긍정적인 감정, 통증과

기쁨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경산모들은 초산모들보다 덜 걱정하고 잘 지냈으

며 합병증과 진통 시간이 더 적은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출산경험이 불안, 합병증, 진통 시

간을 감소시킴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들을 통해 출력(parity )과 분만 방법에 따라 출산경험

은 다르기 때문에 초산모와 경산모, 질분만한 산모와 제왕절개한 산모의 출산경험을 분리하

여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출산에 관련되는 요소나 측면들을 조사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진통 중

인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과 시각적, 언어적, 촉각적으로 접촉하려는 행위를 많이 보였고 접

촉을 피하려는 행위는 적었는데 그 중에서도 원조요청 (접근행위)을 가장 많이 보였다고 한

다 (Richardson , 1979). 또한 진통시에는 여러 가지 손행동에 나타내기도 하는데, 주로 나타

난 손행동은 잡기, 누르기, 문지르기 등의 순이었고 그 목적은 안위, 돌봄 등에 있었으며, 손

행동의 대상은 자기 (self)에게 향한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된다 (V anMuisw inkel, 1984). 이를

통해 진통 중인 대상자들이 나타내는 행위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출산과정 중의 접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긍정적인 접촉

경험은 주로 남편으로부터 받았고 손에 가장 집중되었으며 동정, 참여와 격려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고 한다 (penny , 1979). 이 외의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접촉이 산모들이 진

통에 대처하도록 도왔고 (Bir ch , 1986) 출산 경험의 지지적 요소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안,

1988).

배우자의 지지도 긍정적인 출산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M ercer 등

(1983)은 출산 중 배우자의 지지가 출산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고

그 외 여러 연구(박, 1978 : 홍, 1990 : 이, 1984 : 현, 1990)에서도 배우자의 지지와 출산경

험, 분만동통, 상태- 불안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추후조사에서는 출산에 대한 지각이 모성역할에 유의하게 관련됨을 설명하였고 (M ercer ,

1985), Kearney와 Cron enw ett (1989)은 산전·후 합병증이 출산경험에 대한 만족을 저하시킨

다고 보고하였다. 문 (1980)은 분만의 정상경과에 관한 산전교육이 초임부의 상태 불안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적절한 산전교육을 통해 산모가 긍정적인 출산 경험을 갖도록 도울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상으로 출산경험과 관련된 연구들을 고찰하였는데, 외국의 경우 출산경험을 다룬 조사

연구들이 다수 있지만 전반적인 출산경험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룬 질적 연구는 적으며,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가 질문지 및 척도를 이용하여 출산경험에 관련되는 요소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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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거나 그 효과를 측정하려 한 양적 접근방법이었고 질적 연구방법을 이

용하여 출산경험을 규명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려는 연구는 적었다.

출산경험은 결혼한 여성이면 누구나 겪는 발달상의 위기이자 개인의 삶에 있어 가장 즐겁

고 감격적인 경험이므로 개인이 갖는 출산경험의 의미는 상당히 클 뿐 아니라 대상자에 따

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주관성을 고려한 심층적인 연구방법이 요청된다.

따라서 살아있는 인간경험을 규명하기 위한 귀납적이고 서술적인 연구방법인(Oiler , 1982)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규명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생각된다.

Ⅲ .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 분만실에 입원하여 자연분만한 초산모들의 출산을 통한 경험을

규명하고자 한 것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1 .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1993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중에 J시내 일개 대학병원 분만실에 입

원하여 자연분만한 17명의 초산모들이었으며, 만삭아 (임신 38- 42주)를 합병증 없이 자연분

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연구에 참여하기를 수락한 사람들이었다. 연구 대상자들을 초

산모로 제한한 것은 출산경험의 유무가 다음 출산경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M arut & M ercer , 1979 : Norr et al., 1980).

2 . 연구자의 관점

본 연구에서는 출산경험을 대상자가 분만을 위해 병원에 입원한 순간부터 진통을 겪고 분

만하고 산후 1일째가 되는 시기까지 겪은 상황, 느낌, 생각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경험으로 간

주하였다.

출산경험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은 출산경험이란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한 생명

을 탄생시키는 의미 있는 경험이며, 출산을 경험하는 대상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자의 관점을 판단중지 (bracket in g )하고

대상자의 기술에 충실하여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

였다.

3 . 자료수집 방법 및 기간

자료수집 기간은 1993년 7월 5일부터 1993년 10월 20일까지였다. 본 연구자는 자료가 수

집된 병원의 분만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대상자의 입원신 출산과정 중에 참여하여 대상

자와 사전에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대상자가 연구자에게 신뢰감을 가지도록 하였다. 출산후

제 1일에 산모의 병실을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산모의 동의를 구한 후 주위의 방해

를 받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간호사 휴게실이나 준비실에서

단독 면담하였으며, 대상자의 자료가 포화상태(st aturat ion )에 도달할 때까지 면담을 하였다.

출산 후 제 1일에 면담을 시행한 것은 연구대상 병원에서 산후 제 1일에 정상 퇴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상자당 1회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이때 면담에 소요된 시

간은 30분 내지 50분이었다.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자료는 환자 챠트의 기록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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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게 출산경험에 대해 듣고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

세요 라는 질문을 하였다. 출산경험이라는 말이 주는 막연함 때문에 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출산을 경험하면서 그때의 상황, 느낌, 생각 등이 어떠했는지 겪은 바를 이야기하도

록 하였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당황해 했지만 이야기를 해나가면

서 점차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해 중T 다. 어떤 대상자는 스스로 이야기를 잘 이끌어 나가 연

구자가 따로 질문할 필요가 없었지만, 어떤 대상자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서 당황해하여 진통하면서 분만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리

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등을 따로 질문하여 대상자가 경험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하였

다.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담시에는 대상자들의 양해를 구한 후 녹음을 하였으며,

대상자들은 녹음에 대해 거의 의식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고 신뢰도

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면담후 면담 당일에 녹음된 자료를 모두 필사하였다.

4 .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V an Kaam이 제시한 방법을 근거로 하여 분석되었으며 그 방법은 다음

과 같다(P ar se et al., 1985).

1) 기술적 표현 (descript iv e expression s )을 이끌어 낸다.

2) 경험의 공통요소 (com m on elem ent s )를 확인한다.

3 ) 출산경험과 관련되지 않은 표현을 배제한다.

4 ) 출산경험의 가설적 정의를 공식화한다.

5 ) 가설적 정의를 원자료 (orig in al descript ion s )에 적용한다.

6 ) 구조적 정의 (st ructural defin it ion )를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분석을 위해 대상자와의 면담을 대상자의 말 그대로 옮겨 적었다.

이때 1명의 대상자와 면담한 내용을 기술하는데 2- 3시간이 소요되었다. 기술된 자료에서 직

관,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기술적 표현을 추출하였으며 이 방법은 5회에 걸쳐 반복 시행되

었다. 이때 반복되어진 기술적 표현은 하나의 표현으로 통합하고, 하나의 표현에 여러 개의

의미가 있는 경우는 의미를 분리하여 추출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총 241개의 기술적 표현

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기술적 표현을 분류하고 비교 검토하여 개념화하고 비슷한 속성끼리

묶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11개의 공통 요소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류된 자료를 정리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목록표를 작

성하였다.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의 출산경험이

분만 전과 후에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본 연구에서는 출산경험을 분만 전 경

험과 분만 후 경험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출산경험의 내용을 규명하

는데 있었기 때문에 출산경험의 공통요소를 확인하는 단계까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상호 일치성과 내용 타당도는 본 연구의 연구 방법과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간

호학과 교수 1인, 간호학 전공 박사 과정생 2인에 의해 추출된 기술적 표현이 적절한지, 공

통 요소가 비슷한 속성끼리 모아졌는지, 자료의 내용에 맞는 주제가 선정되었는지 검증되었

다.

또한 연구 대상자 2인에게 분석된 자료를 읽어보게 하여 자신이 경험한 내용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묻게 하였는데, 이들은 많은 부분이 자신의 경험과 일치한다고 하였고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분만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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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에 의해 임상 실무에서 범주화의 확인이 가능한 것인지 검증되었다.

5 .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자는 공식적인 산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분만 중에도 분만 진통 감소를

위한 진통, 마취의 투여가 없었으며 진통과정 중 가족이 참여했던 산모들이므로 다른 상황

의 산모들에서 나타난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한 면담회수가 1회로 한정되어 출산

경험을 충분히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따른다.

Ⅳ . 연구 결과

1 .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20- 25세가 5명 (29.4% ), 26- 30세가 8aid (47.0% ), 31- 35세가 4명

(23.5% )으로 26- 30세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 정도에서는 고졸이 10명(58.8% ), 대졸이 7명

(41.2% )으로 학력이 높은 편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6명(35.3% ), 불교가 2명(11.8% ), 천주

교가 1명 (5.9% ), 종교 없음이 8명 (47.0% )이었으며, 직업을 가진 대상자는 3명 (17.6% : 회사

원 1명, 공무원 1명, 교사 1명)이었고 나머지 14명(82.4% )은 가정주부이었다. 그리고 출생한

신생아의 성별은 여아가 9명 (53.0% ), 남아가 8명(47.0% )이었다.

2 . 분석결과

17명의 대상자들이 기술한 자료에서 최종적으로 추출된 기술적 표현은 241개이었다. 이

표현들로부터 11개의 공통요소가 형성되었다.

대상자들이 자신의 출산경험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고통」,「공포감」,「걱정됨」,「안

심이 됨」,「홀가분함」,「감사함」,「서운함」,「비현실감」,「새 생명에 대한 경외」,「생의

의미 확인」,「어머니 됨」이었다. 대상자들의 출산을 통한 경험은 분만 전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초산모의 출산경험을 분만 전과 후로 구분하여 기술해 보고자 한다.

1) 분만전의 경험

대상자들의 분만 전 경험은 「고통」,「공포감」,「걱정됨」,「서운함」,「안심이 됨」,

「감사함」으로 나타났다.

분만 전 경험에 있어 가장 지배적인 것은 「고통」에 대한 언급이었다. 「고통」에 대한

대상자들은 <견디기 힘듦> , < 예기한 고통의 직접 실감> , < 참을만함> , <참고 견딤> , <재

경험하고 싶지 않음> , < 다른 방법 (수술) 추구> , <여자가 겪는 고통으로 받아들임> 등으로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견디기 힘듬> 에서 대상자들은 자제력을 상실할 정도로 고통스러워 견디기 힘들었음을

표현했다. <예기한 고통의 직접 실감>에서 산모들은 책, 친구나 친척 등 주위 사람들을 통

해 듣고 예상했던 것보다 고통이 더욱 심했음을 표현했고, 처음 겪는 고통이어서 더욱 아프

고 힘들었음을 나타내었다. 대상자들은 < 참을 만 함> 에서 친구나 타인을 통해 들었던 고통

보다는 심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고통으로 인지하기도 하였다. 대상자들은 고통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었는데, < 참고 견딤> 에서 고통이 심했지만 자존감 유지를 위해

서 참고 견뎌 냈으며 그로 인해 자랑스러워함을 알 수 있었고, 어머니를 생각하며 자신감을

얻거나 긍정적인 사고나 태아와의 대화, 자제력을 발휘하여 고통을 인내하였다. 한편 <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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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고 싶지 않음>에서는 경험한 고통이 너무 심하고 힘들어서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았음

을 나타내었다. < 다른 방법 (수술) 추구>에서 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수술을 선호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상자들은 <여자가 겪는 고통으로 받아들임>에서, 겪는 고통을 여자이

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여자로 태어나 고통을 받음을 원망

스러워하고 고통을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로 돌리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대상자는 분만 전에 「공포감」을 경험하였는데 그 근원은 <예기된 고통> , <현

재 겪는 고통> , <분만 진행이 안됨> , <격리> 였다.

<예기된 고통> 에 있어서 대상자들은 다가올 고통에 대하여 두려움과 공포감을 경험하였

다. 또한 진통을 경험하면서, <현재 겪는 고통> 에 대한 무서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 분만 진행이 안됨> 에 대해, 분만 진행이 지연되어 잘못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지지해 줄 누군가가 없이 혼자 <격리> 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기도 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은 분만 전에 「걱정됨」을 경험하였는데, 그 근원은 <분만 진행에 대한 걱

정> , <아기건강에 대한 걱정> 이었다. 즉, <분만진행에 대한 걱정>에서 분만 진행이 잘 될

것인지에 대해 걱정과 불안, 초조 등을 경험하였다. <아기 건강에 대한 걱정> 에서도, 태어

날 아기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하였다.

한편 대상자들은 진통 과정 중에 「서운함」을 언급하였는데, <의료진의 무성의한 태도>

와 <고통을 몰라줌> , < 남편이 옆에 없음> 에 대한 것이었다. < 의료진의 무성의한 태도> 에

서, 의료진이 자신에게 무성의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서운함을 느꼈다. 또

한, <고통을 몰라줌> 에서 여자만이 산고를 겪고 남편이 자신의 고통을 몰라주는 것에 서운

함을 느꼈으며, <남편이 옆에 없음>에서 남편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서

운해 한 대상자도 있었다.

이상에서 경험한 내용 외에 「안심이 됨」, 「감사함」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안심이 됨」의 근원은 <가족이 지지해 줌> , < 의료진이 돌봐줌> , < 다른 산모의 가족이

지지해 줌> , <환경이 익숙함> , < 분만진행이 잘됨> 이었다. 대상자들은 <가족이 지지해 줌>

에 대해, 가족의 격리와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대상자가 인지한 가족의 지지의

출처는 주로 남편,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 언니였으며, 대부분의 산모들이 남편이나 친정 어

머니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받았다고 언급하였지만, 힘든 진통 과정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증진되었음을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아심을 느끼게 한 지지의 내용은

가족이 옆에 있어 주는 것, 격려, 위로, 염려, 거들어 줌, 접촉 등이었다. 또한 < 의료진이 돌

봐줌>에 대해 안심이 됨을 표현하였고, 병원에서 다른 산모의 가족이 같은 입장에 처하기

때문에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된다고 언급한 대상자도 있었다. 또한 <환경이 익숙함> , <분만

진행이 잘됨>으로 안심이 되기도 하였는데, 분만 환경과 의료진이 친숙하여 안심이 되었음

을 표현하였다. 또한 분만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이 되었음을 나타내었다.

「감사함」을 경험하기도 했는데, < 의료진과 가족이 최선을 다함>에 고마움을 느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어머니를 생각함>에서, 출산을 경험함으로써 같은 여자로서 산고를 경험

한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고 고마움을 느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대상자들은 분만 전에 「고통」,「공포감」,「걱정됨」,「서운함」에 대해 많이

언급하였고, 그 중에서도 「고통」에 대한 언급이 절대적이었지만 아울러 「안심이 됨」,

「감사함」이라는 측면 또한 경험하였다.

2) 분만 후의 경험

대상자들의 분만 후 경험은 「홀가분함」,「감사함」,「서운함」,「비현실감」,「걱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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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생명에 대한 경외」,「생의 의미 확인」,「어머니 됨」등으로 다양하였다.

대상자들은 분만 직후 「홀가분함」을 경험하였는데, 그 근원은 <시원함> , <분만이 끝남

> 이었다. 즉, 분만을 통해 시원함을 언급하였으며, 분만이 완료됨으로써 모든 과정이 끝났다

는 생각에 홀가분함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대상자들은 분만 후에 「감사함」을 느꼈는데, 그 근원은 <순산함> , < 자연 분만함>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들은 출산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순산했다는 것에 감사함을 나타내었으

며 수술이라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자연 분만했음을 다행스러워하기도 하였다.

「서운함」이라는 측면 또한 언급되었는데, 이는 < 기대한 성과 다름> 으로 인한 것으로

주로 여아를 분만한 대상자의 경우에 국한되었다. 즉, 대상자들은 대를 이어야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다는 생각에서 아들을 기대하였으나 딸을 분만한 것에 대해

서운함을 표현하여 아들을 분만한 경우와 대조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분만 전에는 태어날 아기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했던 반면 아이를 분만한

후에는 < 아기의 양육에 대한 걱정>으로 「걱정됨」을 표현하였다.

자신의 출산경험에 대해 특별한 느낌이나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별다

른 느낌이 없음> , < 얼떨떨함> , <생소함> , <실감이 안 남> 으로 「비현실감」을 나타내었

다. 출산에 대해 별다른 느낌이 없었음을 나타내었고, 얼떨떨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처음

대면한 신생아의 모습에 생소함을 보였다. 아울러, 출산과 자신의 어머니 됨을 인식하지 못

하는 대상자도 있었다.

이러한 출산을 통한 느낌 외에 출산을 경험함으로써 가졌던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태어난 아기를 보고 「새 생명에 대한 경외」를 가지기도 하였는데, 새 생명에 대한 < 신기

함> 과 <생명의 탄생>에 대한 것이었다. < 신기함>에서 아기의 탄생과 아기의 모습에 대해

신기해하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새 생명이 경외스러움을 표현하였다. 또한 <생명의 탄생>

에서 새 생명이 태어난 그 자체에 대해 경이로움을 나타내었다.

한편 대상자들은 출산경험을 통해 「생의 의미 확인」을 경험하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은

< 보람을 느낌> , < 내 아이가 생김> . < 도리를 다함> , < 큰 일을 해냄>으로 나타났다. 진통

자체는 힘들었지만 분만 후 아기를 대면한 후에는 출산을 보람있는 과정으로 인식함으로써

의미를 두었고 자신의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고 기뻐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아

들을 분만한 경우에 대를 잇는다는 부담감이 없어도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고 의지할 수 있

다는 생각에서 아들을 선호하였으며 출산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 큰 일을 해냄> 에 의미를

두기도 하였다.

또한 분만 후에는 「어머니됨」을 경험하였는데, 그 내용은 < 양육 기대가 생김> , <어머

니 됨을 인식함> 이었다. 대상자들은 태어난 아기에 대해 어머니로서 양육 기대를 가졌으며,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대상자들이 출산을 통해 경험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출산경험에는 출

산경험을 통한 느낌, 생각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분만 전에는 「고통」,「공포감」,

「걱정됨」,「서운함」등이 언급되었지만 「안심이 됨」,「감사함」이라는 측면도 있었다.

분만 후에는 「홀가분함」,「감사함」,「새 생명에 대한 경외」,「생의 의미 확인」,「어머니

됨」등이 주로 언급되었으며 「걱정됨」과 함께 「서운함」이라는 측면도 언급되었는데 이

는 주로 남아를 기대했으나 여아를 분만한 경우에 국한되었다. 이 외에 자신의 출산 경험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나 느낌이 없는 「비현실감」도 나타났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출산경험이란 고통, 공포 및 걱정을 경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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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과정을 거쳐 어머니 됨을 인식하고 생의 의미를 확인함으로써 한 인간으로 성숙해 가

는 역동적인 경험이며 이렇듯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식을 낳고 키우고 세대간을 통해

그 경험을 나누고 보살피면서 출산이라는 경험을 계속 이어져 감을 알 수 있다.

Ⅴ . 논의

자연분만한 초산모들은 출산경험을 통해 「고통」,「공포감」,「걱정됨」,「안심이 됨」,

「홀가분함」,「감사함」,「서운함」,「비현실감」,「새 생명에 대한 경외」,「생의 의미 확

인」,「어머니 됨」을 경험하여 출산경험에는 느낌, 생각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분만

전과 후의 경험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분만 전에 가장 지배적인 것은 고통에 대한 언급이었는데, 고통에 대한 표현은 견디기 힘

듦, 예기한 고통의 직접 실감, 참을만함, 다른 방법(수술) 추구, 재경험하고 싶지 않음, 참고

견딤, 여자가 겪는 고통을 받아들임 등으로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는 신체적 통각을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 더 이상 낳고 싶지 않을 만큼 아프다, 아프지 않았으며 좋겠다, 견딜

만했다의 4가지 속성으로 구분한 송 (199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대상자들은 출산 전에 주로 책이나 주위 사람들을 통해 출산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며 그

내용은 주로 분만시 통증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는 우리 나라의 문화적 배경으로 보아 어른

들이나 우웃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분만 동통에 대한 막연한 지식으로 진통을 단순한

동통이 아니라 고통으로 인식하여 분만 경험을 인식할 때 신체적 측면인 통각에 큰 비중을

두게 된다고 조사한 송 (1992)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그로 인해 출산 전에 굉장히 힘들

고 고통스러울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으며, 예상했던 것보다 통증이 훨씬 심하고 견디기 힘

들었음을 언급하였으나, 반면에 생각보다 고통이 심하지 않았거나 출산을 위해 견뎌내야 하

는 정도로 인식하여 참을만했다고 표현한 대상자도 있었다. 이는 출산시 진통이 예상과는

상당히 다른 경험이며, 예상한 것보다 훨씬 고통이 심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Butani &

H odn et t , 1980 Ga st on - Johan sson , F ridh & T uner - Norv ell, 1988)와 일치한다. 또한 처음

경험이라 더욱 아프고 힘들었다고 언급항 대상자도 있었는데, 이는 초산모의 경우 훨씬 높

은 강도의 통증을 보고하였다는 선행연구(Gast on - Joh an s son et al., 1988)를 뒷받침한다. 따

라서 대상자들이 출산과정 중에 경험하는 동통을 이해하고 출산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가

지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출산시 동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함으로써 대상자

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수술을 원했던 경우도 있었

으며 그로 인해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한 대상자도 있었다. 진통

중에 아프고 힘들었지만 자존감 유지를 위해 참고 견디었다고 언급하기도 하여 진통과 분만

중에 자신이 관리하고 조절한 방법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는 선행 연구를 지지했으며

(M arut & M ercer , 1979), 출산과정을 경험하면서 심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 고통을 여자이

기 때문에 겪는 고통으로 수용함으로써 하나의 과업으로 통합하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기

도 하였는데, 이는 여자는 인내해야 한다는 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분만 동통의 의미를 조사한 이와 조 (1991)의 연구를 뒷받침하며 이런 점에서

대상자들이 분만 동통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분만 동통은 초산모의 출산경험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간

호사들은 출산을 경험하는 대상자들이 겪는 동통을 이해하고 출산 과정 중에 동통을 완화시

켜 줄 수 있는 간호중재를 제공함으로써 진통을 겪는 대상자들의 안위를 증진시키고,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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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동통을 하나의 과정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대상자들은 예기된 고통과 현재 겪는 고통, 분만 진행이 잘 안되는 것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고 아울러 분만 진행이 잘 될 것인지, 건강한 아이를 낳을 것인지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하였다. 이는 대중매체나 부모, 분만경험이 있는 친구 등을 통하여 분만 동안 겪을 동통

에 대해 듣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는 대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릇된 정보나

전반적인 지식 부족으로 동통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가중된다는 내용(Reeder & M artin ,

1987)과 유사하다. 또한 대부분의 산모가 동통과 아울러 공포, 불안, 긴장을 갖게 되는데, 분

만이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동통과 긴장이 증가되어 정상 분만의 가능성에 의심을 갖거나

분만 중 사망하지 않을 까 하는 공포 및 불안감까지도 갖게 된다고 한 내용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Myles , 1953). 또한 진통과정 중에 지지자가 없이 격리되는 것에 공포가을 느꼈

는데, 이는 가족과의 격리로 불안,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내용(박, 1984)과 유사하다. 따라

서 간호사들은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공포와 걱정의 근원을 이해하고 올바로 파악하여 대상

자들이 경험하는 공포감과 걱정을 경감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의료인의 무성의한 태도와 남편이 자신의 고통을 몰라주고 옆에 있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운함을 표현한 반면, 가족의 지지와 의료인의 돌봄, 다른 산모 가족의 지지에 대해

안심이 됨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분만경험의 긍정적인 측면 중의 하나가 다른 사람

들로부터 받은 지지적인 돌봄이며,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분만시 의미 있는 사람의

존재와 관계가 있고 배우자의 지지가 출산경험에 대한 만족에 기여하였다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한다 (But ani & Hodn et t , 1980 : Cranley et al., 1983 : M arut & M ercer , 1979 : 박,

1978).

대상자들은 남편과 친정 어머니를 가장 든든한 지지원으로 생각하였으나 시어머니가 힘들

었을 때 도와주고 지지해 줌으로써 감사하고 더욱 가까워졌다고 언급하기도 함으로써 힘든

과정을 같이 겪는 가운데 관계가 더욱 친밀해짐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들이 안심이 되었다

고 인식했던 지지적인 돌봄 형태는 옆에 있어 주는 것, 접촉, 위로, 격려, 동정, 거들어줌, 보

살펴줌 등이었는데, 이는 치료적인 접촉이 동정, 참여, 격려를 전달한다는 선행 연구들과 의

미를 같이 한다 (P enny , 1979 : Bir ch , 1986 : 박, 1984). 따라서 산모가 진통에 잘 대처하고

긍정적인 출산경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출산 과정 중에 가족원이 참여하고 지지적인 돌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산모들은 분만 환경이 익숙하거나 의료진과 친숙한 관계일 때 안심이 된다고 하였

는데, 이는 입원으로 인하여 낮선 환경, 의료진과의 친숙하지 못한 상태로 불안과 긴장을 경

험하게 된다는 내용 (박, 1984)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출산 전에 분만하게 될 환경을 미리 익

히게 하고 의료진과의 조기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낯선 환경으로

인한 불안과 긴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신처럼 고통을 겪고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생각하며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였고 의료

진과 가족이 최선을 다해 준데 대해 고마움을 표현했는데, 이는 분만 전에 의료진의 무성의

한 태도와 자신의 고통을 몰라주고 옆에 있어 주지 않은데 대해 서운함을 가졌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출산을 경험하는 대상자에게 의료진과 가족이 지지적인 돌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자들은 진통 과정 중에는 수술을 선호한 경우도 있었으나 분만 후에는 자연분만

한 사실에 다행스러움과 감사함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양가감정은 분만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서도 다음 분만 시 질분만을 하겠다고 했던 선행 연구들과 그 의미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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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rut & M ercer , 1979 : 송, 1992).

출산경험에는 출산을 통한 느낌 외에도 대상자들의 생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분만 후에

는 어머니 됨을 인식함으로써 어머니 됨을 수용하고 큰 일을 했다는 성취감을 경험함으로써

의미를 두었는데 이는 해냈다는 성취감과 엄마가 되었다는 정체감을 경험하였다는 송(1992)

의 연구와 유사하다.

아들을 낳은 산모의 경우에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대를 이어 도리를 다했음에 의미를 두

었던 반면, 아들을 기대하였으나 딸을 낳은 경우에는 서운함을 표현하였다. 장남으로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의무감과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아들을 선호하

였고 아들을 낳은 경우에 면목이 서고 으쓱했으며 부담이 없어져서 기분이 좋았다고 표현한

반면, 딸을 낳은 경우에는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나고 믿어지지 않았으며 다음에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이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우리 나라의 남아선호 사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상자들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했고 자신의 아이가 생겼음을

인식하고 기뻐하였으나, 출산 직후 자신의 아이를 처음 복 자신의 아이에 대해 파랗다 ,

빨갛다 , 개구리 같다 , 인간다운 면이 없다 등 생소한 느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출산경험에 대해 특별한 느낌이나 인식을 가지지 못한 대상자도 있었는데, 분만에 대한 특

별한 느낌이 없거나 얼떨떨하고 실감이 안난다고 표현했으며, 이는 실감이 안난다고 언급했

던 송 (199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들은 자신의 출산경험을 통해 고통, 공포감, 걱정됨, 안심이 됨, 홀

가분함, 감사함, 서운함, 비현실감, 새 생명에 대한 경외, 생의 의미 확인, 어머니 됨을 다양

하게 경험하였는데, 이는 분만경험이 통각경험, 정체감, 성취감 등을 포함하고 출산시 피로,

통증과 함께 아름다움, 놀라움, 흥분됨 등을 경험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

두 포함한다는 선행 연구들을 뒷받침한다 (M arut & M ercer , 1979 : 이와 조, 1991 : 송,

1992).

출산경험은 신체, 정신, 정서적으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이고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아 간호사들은 자연분만 산모들이 긍정적인 출산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출산과정 중에 신체적, 심리적으로 지지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산모

들이 출산의 의미를 발견하고 어머니 됨을 조기에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산전 교육을 통해 출산 과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분만하게 될 환경을 미리 익히

게 하며, 출산 과정 중에 가족이 참여하게 하여 의료진과 함께 지지적인 돌봄을 제공한다면

분만에 대한 불안 및 공포를 경감시켜 출산 과정에 잘 대처하도록 도울 수 있으리라 생각된

다.

Ⅵ . 결론 및 제언

1 . 결론

본 연구는 인간의 살아있는 경험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

용하여, 자연분만한 초산모들의 출산을 통한 경험을 규명하고 그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출산

을 경험하는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

다.

연구 대상자는 J시내 일개 대학병원 분만실에서 자연분만한 17명의 초산모들이었다. 자료

수집은 1993년 7월부터 10월까지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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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동의하에 면담내용을 녹음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V an Kaam이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내용의 상호일치성과 내용 타당도는 연구대상자2인과

간호학과 교수 1인, 간호학 전공 박사과정생 2인, 분만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에 의해 검

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들이 기술한 자료에서 최종적으로 241개의 기술적 표현이 추출되었고 이 기술적 표

현에서 11개의 공통요소가 형성되었다. 초산모들이 출산을 통해 경험한 내용은 고통, 공포

감, 걱정됨, 안심이 됨, 홀가분함, 감사함, 서운함, 비현실감, 새 생명에 대한 경의, 생의 의미

확인, 어머니 됨으로 여러 가지 측면들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었다. 대상자들의 출산경험을

분만 전과 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다.

1) 분만 전의 경험

대상자들은 분만 전에 고통, 공포감, 걱정됨, 서운함, 안심이 됨, 감사함 등을 경험하였다.

고통에 대한 표현에서 대상자들은 참기 힘듦, 예기한 고통의 직접 실감, 참을만함, 참고

견딤, 다른 방법 (수술) 추구, 재경험하고 싶지 않음, 여자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으로 받아들

임 등으로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대상자들은 예기된 고통과 현재 겪는 고통, 분만 진행

이 안됨과 격리에 대한 공포감을 경험하였으며, 분만진행에 대한 걱정과 아기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걱정됨을 표현하였다. 또한 의료진의 무성의한 태도와 자신의 고통을 몰라줌과 남

편이 옆에 없음에 대해 서운함을 표현하였으며 의료진과 가족이 최선을 다함과 자신을 낳아

준 어머니를 생각함으로써 감사해 하기도 하였다. 진통 중에 가족이 지지해줌, 의료진이 돌

봐줌, 다른 산모의 가족이 지지해줌, 환경이 익숙함, 분만진행이 잘됨으로 인해 안심이 되었

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2) 분만 후의 경험

대상자들은 분만 후에 홀가분함, 감사함, 서운함, 비현실감, 새 생명에 대한 경의, 생의 의

미 확인, 어머니 됨을 경험하였다.

산모들은 분만 직후에 시원함, 분만이 끝남으로 인해 홀가분함을 경험하였으며, 순산함과

자연분만함으로 감사해 하였고 아들을 기대하였으나 딸을 낳은 대상자들은 기대한 성과 다

름으로 인해 서운함을 표현했으며, 아기 양육에 대한 걱정으로 걱정됨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분만에 대한 별다른 느낌이 없음, 생소함, 얼떨떨함, 실감이 안남으로 언급함으로써 출

산경험에 대한 비현실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새 생명에 대한 신기함과 생명의 탄생으로

새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가졌으며, 힘들었지만 보람을 느낌, 기대하였던 아들을 낳아 도리

를 다함, 자신의 아기가 생김, 큰 일을 해냄으로 인해 생의 의미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어머니됨을 수용하였는데, 분만 후 양육기대가 생기고 어머니됨을 인식하였다.

초산모들이 자신의 출산경험을 통해 경험한 내용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 측면들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었는데, 산모들이 긍정적인 출산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산 과정 중에

지지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대상자들이 출산의 의미를 발견하고 어머니됨을 조기에 인식하도

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산전교육을 통해 분만 과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분만 환경을 미리 익히게 하며 출산과정 중에 가족을 참여시킴으로써 출산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경감시키고 출산과정에 잘 대처하도록 도울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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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는 자연 분만한 초산모의 출산을 통한 경험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이다. 따라서

자연 분만한 경산모나 제왕절개한 산모의 출산경험을 규명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가족과 의료진의 지지적인 돌봄에 안심이 됨을 표현하여 출산경

험 중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는데 가족 및 의료진이 출산 과정에서 제공하는 돌봄을 규명하

는 지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3 ) 본 연구의 대상자를 확대시켜 연령, 직업, 교육정도, 성격, 지역적 특성 등 여러 변수에

따른 출산 경험을 비교하고 출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가 시도되어

야 하겠다.

4 ) 본 연구는 출산경험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어 출산경험의 공통요소들을 확인하는 단

계까지 진행시켰으나 계속적인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을 통하여 출산경험의 구조적 정의를 확

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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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rac t -

A S tudy on the Childbirth

E x perienc e in Prim iparas

Kim , Hyun Kyun g

Kim , Hyun Kyun g : St aff Nur se, Jeon Buk National Univ er sity Hospit al

T his study w as int en ded t o provide w om en w h o are supposed to ex perience childbir th

w ith effectiv e nur sing care explorin g the childbir th experien ce. T h e purpose of th is paper

is t o giv e an an sw er to th e qu est ion of w hat th e childbir th ex perience is , and

phen om en ological m ethod has been u sed for th at purpose.

17 primiparou s m other s right aft er deliv ery in on e univ er sity h ospit al of J city w ere

serv ed as subject s for this r esearch .

Dat a w ere collected Jun e to October , 1993 through in depth int erv iew w ith subject s

u sing un stru ctured and open qu est ion s about the childbir th ex perience.

V an Kaam ' s phen om en ological an aly sis m ethod w a s u sed for the an aly sis of the dat a .

T h e result s of the study are sum m arized a s follow s :

T h e cont ent s of th e ex perience w hich prim iparou s m oth er s had undergone through

childbir th w ere pain , fear , w orry , r elief , lightn ess , th ankfuln ess , un satisfact ory , unreality ,

h olin ess for a n ew life , ident ify in g the m eanin g of life, becom in g a m other .

1. Ex perience b efore deliv ery

M oth er s experien ced pain , fear , w orry , un sat isfactory , r elief , and thankfulness before

deliv ery .

Subject s ' descript ion s about the pain appeared t o b e v ariou s ; unb earable pain ,

b earable pain , ant icipated pain . And their r eact ion s w ere also v ariou s our s ; som e

endured pain , sought alt ernativ e m ethod i.e., surg ery , didn ' t w ant t o reexperien ce it , or

accept ed it as w om en ' s fat e.

Subject s ex perienced fear for ant icipated pain , suffering pain , an d possible delay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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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 ery progress an d w ere w orried about deliv ery progress and b aby w ellb ein g . Also,

Subject s w ere un satisfied w ith profes sion als ' unfaithfu l at t itude, th eir spou ses ' ab sence,

and th e ignorance of their pain .

But subject s b ecam e reliev ed at the accu st om ed surroun ding s , good progress of

deliv ery , support of fam ily , care of profes sion als and support of other fam ily . An d they

expressed their thank s t o the profession als and fam ily m em ber s for doin g their best and

also to th eir m other s w ho g av e bir th t o them .

2. Ex perience aft er deliv ery

Subject s ex perienced lightn ess , th ankfuln ess , un sat isfact ory , w orry , unreality , holines s

for a n ew life , ident ify in g the m eanin g of life, becom in g a m other aft er deliv ery .

M oth er s ex perienced lightnes s from the fact th at it is ov er , an d fr eshnes s right after

deliv ery . T hey w ere thankful that they deliv ered v agin ally and had an ea sy deliv ery .

Subject s w ho deliv ered fem ale baby w ere un satisfied and som e w ere w orried about

r earing th e baby .

By confes sing , "I hav e no specific feeling , I am v ery confu sed, It is unrealist ic, I feel

str an ge", they ex pressed the unrealist ic aspect of childbirth ex perien ce.

Subject s felt holines s for a new life for nov elty an d bir th of life. T hey ident ified the

m eaning of life from th e fact that they felt w orthy , fu lfilled th eir duty , had their ow n

b aby , accom plished an import ant affair . Aft er th ey experien ced w hat it is to be a

m oth er , they realized w ith it is being a m other an d had a rearing expect ation for th e

b aby .

T h e result s of the study w ill provide ba sic dat a for carin g the childb earin g w om 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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