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대부분의 여성들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를 원하며

출산 후에도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 그

러나 많은 사람들이 임신 , 출산 후에는 체중이 증가된다

고 믿고 있으며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

지금껏 임신 및 출산기 체중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특히 산후의 체중증가 즉 , 산후체중정체와 관련된 의견

들이 다양한데 현재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거

의 없다 . 외국의 경우 19 50년대 대부분의 산과 의사들

은 임신시 모체의 과도한 체중증가가 임신 , 분만 및 산

욕기 합병증 및 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믿었으나 , 1970

년 경 Nat ion al Academy of Science에서는 모체의

체중증가가 적을 경우 태아의 체중이 감소될 위험이 있

으며 동시에 영아사망률과 유병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Su sser , Fine , Sch u pf & St ein , 1993) .

현재는 임신기에 적정수준의 체중증가가 바람직하다고

보며 주로 1990년 In st it ut e Of Medicine (IOM)에서

제시한 임부 개개인의 BMI (body m a ss index)에 따른

임신 중 체중증가 권장안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Ellison & Har ris , 2000) . 그러나 임신기간 중 체중

증가 정도에 따른 산후체중정체 혹은 산후체중증가에 대

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태아 건강과 모

체 건강의 균형 사이에서 지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

정상적으로 임신기간 동안에는 태아의 성장과 임신유

지를 위하여 모체의 체중증가 및 대사증가가 유발된다

(Br ewer , Bat es & Va n ny , 1989) . 이는 출산 후 서

서히 회복되지만 , 일부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과정을 거

치는 동안 임신기에 증가되었던 체중이 빠지지 않고 상

당부분 정체되거나 오히려 이를 기점으로 체중이 증가되

어 체형이 변하고 비만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Sch au berger , Rooney & Br imer , 1992 ; Kepel &

Tefel , 199 3) .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산후조리에서

는 산모의 회복이나 모유수유를 위하여 잘 먹어야 된다

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평상시보다 많은 양의 식사를

강조하고 기본적인 운동량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움직이

는 것을 삼가하도록 하며 또한 여러 가지 보양식이를 접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 자칫 이 시기에 잘못 관리하면

에너지 소비를 초과하는 과다한 영양분을 섭취하게될 가

능성이 있다 . 또한 산후의 여러 가지 생활패턴이 산모의

고유한 신체·생리적 특성들과 복합되어 출산 후 지속적

인 체중정체를 유발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보여진다 . 일반

적으로 모유수유가 산후 체중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지만 , 이와 관련된 외국 문헌들을 살펴보면 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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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가 체중감소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반드시 일

치하지는 않는다 .

출산 후 체중정체가 과도할 경우 비만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신체적 합병증은 물론 신체상의 변화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여성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St r a ng & Sulliva n , 1985 ; Wak er , 1996 ) . 실제로

적지 않은 여성들이 분만 후에 임신전에 비하여 증가된

체중 감소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 일부 여성들

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 심지

어 출산 후 체중증가를 우려하여 임신기 부터 체중증가

를 최소화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 이는 심

할 경우 태아의 건강은 물론 여성에게 또 다른 정신적

스트레스나 우울 및 신체상의 저하 등의 장기적인 건강

문제의 유발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 출산은 여성 비

만에 기여하는 중요한 문제로 보이며 , 출산 후 과도하게

체중이 정체된 여성은 심질환 (Hu ber t et al . , 198 ;

Willet t et al . , 1995) , 유방암 (Kum ar et al . , 1995)

등 각종 질환의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결과 역시 산후 체

중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

현재까지 산후체중정체에 관하여 연구된 국내 논문은

극히 적지만 , 체중의식사회 (weight con sciou sness

societ y)에서 산후체중정체는 많은 여성들의 관심사이기

도 하며 여성건강의 한 부분으로서 임신 , 출산기 관리에

포함되어야할 부분으로 보여진다 . 따라서 산후 체중정체

에 영향요인과 중재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

인 연구에 앞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산후체중정체의 개념

및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관련요인을 통합적으로 탐구

함으로서 , 앞으로 출산기 여성건강관리의 일 부분으로

산후체중정체와 관련된 연구방향 제시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본 분석을 시도하게 되었다 .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

1) 문헌분석을 통해 국외 연구논문에 나타난 산후체중정

체의 개념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문헌분석을 통해 국외 연구논문에 나타난 산후체중정

체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

Ⅱ . 연구 방법

1 .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산후체중정체와 관련된 연구방향을 설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 선행 국외논문 분석을 통하여 산

후체중정체의 개념과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문헌연구의

방법을 취하였다 .

2 . 연구대상 논문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Pu bMed , Healt h Sou rce

Plu s , MEDLINE , CINAHL , RICHS의 웹 검색을 통

하여 1988년부터 200 1년까지 발표된 국외논문을 대상

으로 k ey wor ds 검색을 하였다 . k ey words에

post part um 이나 pu er per iu m 그리고 weigh t ,

weigh t r et ent ion 이나 weight gain 을 포함하는 논

문이나 혹은 유사의미로 볼 수 있는 mat ern al obesity

등의 단어를 포함하는 논문을 검색하였다 . 본 연구는 산

후 체중에 관한 국외논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는데 ,

그 이유는 연구시점까지 검색된 산후체중정체 혹은 체중

증가와 관련된 국내논문이 의학분야의 총 3편의 논문이

전부이며 그 외 보건학 , 영양학 및 간호학 등의 분야에

서의 해당 논문이 없어 관련연구가 미진한 실정으로 판

단되었기 때문이다 . 또한 비교적 최근에 시행한 국내 논

문 3편의 연구도 상당부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국외논문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 연구형태나 결과에 있어서도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 무엇보다도 본 연구

분석의 핵심적인 의도는 산후체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산후체중에 대한 많은 연구

가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 앞으로 산후체

중정체와 관련된 실제적 연구진행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부득이 본 연구의 분석을 국외

논문으로 제한하여 시도하였다 . 총 20편의 국외논문을

분석하였는데 , 주된 논문의 출처는 Amer ica n J of

Public Healt h 2편 , Int er nat ional J of Obesity 2

편 , J of F amily Pr act ice 1편 , Obst et r ics &

Gyn ecology 6편 , J of F amily Pr act ice 1편의 보건학

및 의학관련 저널 12편과 J of Obst et r ics ,

Gyn ecology a n d Neonat al Nu r sing 1편 , Am erica n

J of Holist ic Nu r sin g 1편의 간호학 관련 저널 2편

및 Am erica n J of Clinical nut r it ion 3편 , J of

Am erica n Diet et ic Associat ion 1편 , Brit ish J of

Nu t r it ion 1편 , Br it ish Nut rit ion F ou ndat ion

Nu t r it ion Bu llet in 1편의 영양학 저널 6편으로 구성되

었다 . 검색된 논문 중 본 연구분석에 이용된 논문의 주

요 선정기준은 분석의 이슈가 되는 산후체중정체나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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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의 실태나 관련요인 및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

루고 있는 논문으로 하였다 . 자료검색 과정에서 연구자

판단에 의하여 산후체중정체와 관련된 타 논문들간 참고

문헌 인용도가 높으며 ,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주된 목적

에 근거하여 산후체중정체의 개념과 영향요인에 대하여

언급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 과정에서 연구자

주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3 . 대상논문의 분석내용

최종 선정된 20편의 논문의 연구분석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 각 연구마다 산후체중정체를 측정

한 방법 , 시기와 대상이 다양하였으며 , 연구에 포함된 관

련변수도 차이가 있었다 . 향후 산후체중정체와 관련된

연구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는 것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구체적으

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연구분석을 시행하였다 .

1) 대상 논문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다 .

2) 산후체중정체와 관련하여 대상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된 연구문제를 분석한다 .

3) 대상 논문의 연구설계를 분석한다 .

4 ) 대상 논문의 연구대상자와 연구장소를 분석한다 .

5) 대상 논문의 자료수집 방법을 분석한다 .

6) 대상 논문의 통계처리 방법을 분석한다 .

7) 대상 논문의 연구결과를 분석한다 .

8) 산후체중정체와 관련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

Ⅲ . 연구 결과 및 논의

20편의 국외논문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

1 . 대상논문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 이용된 논문 20편 중 학위논문은 없었으며 ,

연도별 분포는 1988- 1990년 (3편) , 199 1- 199 5년 (10

편) , 1996- 2000년(6편) , 2001년(1편)이었다 . 200 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산후체중정체 관련 연구논문이 출

판되고 있었으나 본 연구의 자료검색 시점에서 검색되지

않았던 논문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 연구자 배경과 논문

이 수록된 잡지의 성격을 분석하였는데 주로 의학 , 보건

학 및 영양학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 단 1편

만이 간호학자 (wak er , 1996) 단독연구였으며 , 4편은

영양학자 그리고 12편은 의사였다 . 또한 간호학과 영양

학 , 간호학과 의학 , 영양학과 보건학과 같은 다학제간 연

구가 3편이어서 협력연구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 이미 언급했듯이 국내논문은 본 분석에서는

제외시켰으나 연구된 바를 살펴보면 , 가정의학회지나 비

만학회지에서 발표한 논문 총 3편으로 타 분야에서는 관

련 논문이 검색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일부 의학분야에서

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산후체중정체

의 문제는 출산 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관점에서 많

은 여성인구에게 지속적인 건강문제로서 의미가 있으며 ,

기존의 체중관리나 비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

과 마찬가지로 산후 체중과다로 유발되는 질환이나 체중

관리에 포함되어야 할 영양과 운동을 포함한 생활습관

등의 변수에 대해서 각 해당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 따라서 다학제간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

로 보이며 , 무엇보다도 임신 , 출산의 과정과 연속선상에

서 산후 체중의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학문

간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 주된 연구문제 분석

대상 논문의 주된 연구문제를 살펴보면 , 모든 연구에

서 산후체중정체의 실태와 영향 요인에 관하여 중점적으

로 다루고 있었다 . 산후체중정체 혹은 유사개념인 산후

체중증가의 영향요인으로는 주로 임신시 체중증가 , 운동

및 식이와 같은 생활행태요인 (life st yle) (Sch au berger

et al . , 1992 ; Lederm an , 199 3 ; Su sser et al . ,

199 3 ; Boar dley et al . , 1995 ; Wak er , 1996 ;

Harr is , Ellison & Harr is , 2000) , 인종/ 민족 같은

인구학적 요인 (P ark er & Abrams , 1993 ; Oh lin &

Rossn er , 1994 등) , 모유수유 형태 (Brewer et al . ,

1989 ; Wak er & Fr eela nd- Graves , 1998 ; Haiek ,

Kr amer , Ciam pi & Tira do , 200 1) 및 체중과 관련된

dist r ess , 신체상 등의 심리적 요인 (Wak er , 1996 ;

Wak er & Freela nd- Graves , 1998 )에 대하여 다루고

있었다 . 주로 의사 (Keppel & Taffel , 1993 ; Su sser

et al . , 199 3)와 영양학자 (Brewer et al . , 1989 등)들

이 체중정체와 관련된 인구학적 요인이나 신체적 요인을

다루고 있는데 반하여 간호사가 참여한 연구 (Wak er ,

1996 ; Wak er & Freelan d- Gr aves , 1998 )에서는 산

후체중정체와 관련된 l ife- ev en t s t r e s s , s oci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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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ppor t , depressive sym pt om , body im age 등의 정

신·심리적인 측면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

산후체중정체의 개념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조금

씩 다른 용어와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 그 중에서도

산후체중정체 (post par tu m weigh t r et ent ion )라는 용

어를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 그러나 산후체중정체

의 정확한 기준이나 측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

견이 없었으며 연구자에 따라 차이나는 조작적 정의로서

사용하고 있었다 . 일반적인 비만 기준이 산후체중정체에

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 여성의 개별특성이나

산과적 특성이 산후체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

여 산후 체중의 정상과 비정상 범위를 구분 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특히 , 산후 정상생리변화

에 대한 연구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며 단

순히 체중의 증감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체성분의 분

포변화와 신체기능 회복정도에 따른 체중의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

3 . 연구설계 분석

연구설계는 실험연구 , 비실험연구 및 종설로 구분할

수 있었다 . 실험연구는 1편으로 수유방법에 따른 모체의

체중과 피하지방 축척 정도를 측정하는 유사실험설계

(Brewer et al . , 1989)의 형태를 띄고 있다 . 나머지

15편은 비실험 연구 , 4편은 종설로 구분할 수 있다 . 비

실험연구 15편 중 11편이 시차를 두어 자료수집을 한

종단적 연구 (lon gitu dinal st u dy) , 3편은 후향적 조사

연구 (r et r ospect ive st u dy) 그리고 1편은 횡단적 조사

연구 (cross sect ion al st u dy)로 구분할 수 있었다 . 특

히 , 5편은 산후 체중정체의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기 위

하여 일정시간 동안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이루어진

전향적 코호트연구 (coh ort st u dy)의 연구설계를 취하였

으며 , 1편은 임신부와 임신하지 않은 여성의 체중증가를

비교한 비교연구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 11편이 중재

를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후 체중변화를 파악하기 위

한 종단적 연구였는데 , 연구를 통해 다양한 개인특성이

나 산과력에 따라 체중변화를 보는 연구로서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 다만 임신기부터 분만 , 산후에 걸쳐

오랜기간 동안 체중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정

상의 오류와 연구대상자 탈락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정

기관에 등록된 산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

의 편향을 가져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후체중과

관련된 변수의 개별적인 영향력 파악하고 , 차후 중재안

개발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사실험설계 연구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 아직 산후 체중에 관한 연구가 초

기단계에 있는 국내 연구상황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

4 . 연구대상 분석

연구대상자 대부분이 임신기 혹은 산욕기 여성이었다 .

Gr eene , Smicikla s-Wr ight , Sh oll과 Karp (1988 )의

연구에서는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6년 안에 두

차례 임신을 했던 7116명의 대규모 샘플을 분석에 이용

하였으며 , 나머지 연구들에서는 적게는 50- 100명 경우

에 따라서는 1000명이 넘는 임신 혹은 산욕기 여성을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 표본을 적용한 16편의 연구 중 2

편의 연구에서만 층화표출과 계통적 표출의 확률표집을

적용하였으며 , 14편의 연구에서는 임의표출인 비확률표

집을 하였다 . 대상자 선정의 용이성을 이유로 14편의 연

구에서는 산과 크리닉이나 영유아 크리닉 혹은 고위험

산모나 영아관리 센터에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 종설

을 제외한 연구에서 다인종/ 민족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

행되었다 . 주된 인종은 백인이었으나 모든 연구에서 백

인 , 흑인 및 스페인계나 아시아계의 소수민족을 포함하

였다 . 인종 을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주로 백인/ 흑인을

인종간 변인의 범주로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 산후 체중

에 대하여 인종간 차이나는 결과를 볼 때 , 인종은 단순

히 생리적인 특징이라기 보다는 문화적인 특성을 내포하

는 광범위한 변수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간 서양에서 주

로 이루어진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동양인으로 구성된 우

리나라 상황에서는 또 다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을 나타낸다 .

5 . 자료수집 방법 분석

대상 논문에서 산후체중 그리고 산후 체중정체에 영향

을 주는 변수의 측정과 자료수집 방법을 살펴보면 임신

기에서 산욕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연구자가 직접

체중 계측을 시도한 경우는 없었다 . 종설을 제외한 16편

의 연구 중 8편의 연구에서는 임신기 혹은 산욕기의 일

정 시점동안에만 실제 체중을 측정을 하였는데 , 실제 체

중을 계측한 경우에도 체중측정이 불가하거나 자료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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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을 참조하거나 질문지 자

가보고 방법을 부가적으로 사용하였다 . 체중측정은 주로

대상자인 여성이 병원이나 크리닉 등의 기관 방문시 이

루어졌으며 ,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측정한 경우도

있었다 . 6편의 연구에서는 실제 체중 측정대신 자가보고

질문지로 대신하였다 . 그러나 자가보고 질문지를 이용하

는 경우 회상의 오류 , 답변의 오류 및 인종간의 편향의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Keppel & Taffel , 199 3) ,

임신시 체중증가나 분만직후의 체중은 실제로 의무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자

가보고 및 추정의 오류가능성 (Haiek et al . , 200 1)이

제기되고 있다 . 산후체중의 측정과 더불어 신체의 지방

축척량을 파악한 4편의 연구에서는 t r iceps ,

subsca pu la , su pr ailia c 부위의 피하지방두께를 동시에

측정하여 체지방 분포를 파악하여 체중은 물론 보다 정

확한 체지방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또

한 9편의 연구에서 여성의 임신 전 체중을 포함한 임신

력 , 산과력 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무기록을 분

석에 적극 활용하였다 . 일 연구에서는 Nat ional

Mat er nal & Infa nt Health Survey에서 수집된 대규

모의 기존자료를 후향적으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Keppe

& Taffel , 1993) . 간호사가 참여한 연구 (Wak er ,

1996 ; Wak er & Fr eela nd- Graves , 1998)에서는 심

리·사회적 측면을 사정하기 위하여 질문지가 연구도구

로 사용되는 것이 특징인데 , Em ot ional React ions t o

Weight , St r ess Scale , Social Su pport , E pidemio-

logic Stu dies Depression Scale (CESD) , Health -

Pr omot in g Lifestyle Pr ofile (HPLP ) , Perceived

St r ess Scale (P SS) , Body Cat h exis Scale (신체 불만

족도) , Self- Cont r ol Sch edule (dist r ess와 문제를 푸

는 심리적 기술)이 있다 . 그 외 16편의 연구에서 연구도

구로 사용된 질문지로는 Wan g et a l . S ca le (유산소

운동수준 ) , F ood H a bit s Qu est ion n a ir e (식이섭취

량 파악) , P er s on a l Life Style Qu est ionn air e (생활

행태요인) , food fr equ en cy qu est ion nair e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것에서 생활행태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

악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였다 . 질문지 수집은 대부분

은 자가보고 형식에 의존하고 있었다 . 그러나 지속적인

자료수집을 위해 전화설문지 방법을 이용하거나 (Haiek

et al . , 200 1) , 크리닉 방문시 혹은 가정방문을 통해 직

접 인터뷰를 수행하여 응답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였다 .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산후체중을 파

악하는 데는 측정오차 , 회상 및 기록의 오차 등으로 인

해 연구결과 해석의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보

다 정확한 체중측정의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또

한 다양한 변수 측정을 위한 질문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

연구상황과 대상자에 맞게 도구를 수정하고 연구도구 자

체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또한 후향적으로 체중을 회상하여 측정하는 것은

개인간 , 인종간 , 시기에 따른 오류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산후 기간이 지남에 따라 체중이 변화하는 양상을 파악

하기 위하여는 가능한 전향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

기 위한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

6 . 통계처리 분석

양적 연구자료를 분석한 16편의 통계처리 방법을 보

면 , 기술통계는 물론 인종 등 변수간 산후체중정체 정도

의 비교를 위한 t - t est , 변수간의 관계 규명을 위한 상관

관계 분석 , 이변량·다변량 분석 , 선형·다중회귀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같은 추론통계를 사용하여 산후 체

중정체의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 산후 체중정체에 대한

각 변인들의 설명력을 제시하고 있다 .

7 . 연구결과 분석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몸 그리고 날

씬한 몸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 다이어트 를 현대의 신흥

종교에 비유하기도 한다 . 체중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비만 역시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 특히 출산이라는 사건이 체중 증가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많은 여성들 자신의 경험에

의하여 또 연구결과를 통하여 입증되었다 . 1960년 중반

에 비해 1980년에는 임신과 체중에 관한 연구가 10배

이상 증가하여 연간 30편 정도이며 , 1990년에는 연간

100편 정도에 육박한다는 결과에서도 체중에 대한 관심

도의 증가를 반영한다 (Ellison & Har ris , 2000 ) . 또한

산후 체중증가의 문제로서 비만과 관련되어 산전 , 분만

중의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으며(Su sser et al . , 199 3)

특히 유방암 , 심질환 , 당뇨 등의 문제를 제시하여

(P ark er & Abr ams , 1993) 산후체중에 대한 관심도

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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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과 체중증가

이번 분석에 이용된 20편의 연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연구에서 산후체중정체 즉 , 출산 후 체중증가에 대한 실

제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 Gr een 등 (1988 )의 연구

에 의하면 , 첫 번째와 다음 임신사이의 체중변화는 표본

의 50%에서 0 .9Kg , Smit h 등 (1994 )의 연구에 의하

면 출산한 여성은 한번도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에 비하

여 출산 후 5년 동안 2- 3k g정도의 체중증가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 또한 Williamson 등 (1994 )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한번 출산시 평균 1 .7k g , Sch au ber ger 등

(1992 )은 14 .k g의 체중증가가 있었으며 출산시 과도체

중이 될 위험성은 미산부에 비하여 60- 110 %정도 크다

는 결과를 제시하는 등 이미 여러 연구에서 정도는 차이

는 있지만 출산과 산후 체중증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Lederma n , 1993 ; Park er &

Abrams , 1993) . Parh am , Ast rom과 Kin g (1990 )의

연구에서는 분만 후 3- 12개월 경 임신한 여성과 임신하

지 않은 여성의 체중을 비교해본 결과 , 출산한 경우가

4 .2Kg정도 체중이 증가했음을 제시하고 있어 분만 후

얼마 지나서 않아 측정했을수록 체중정체의 정도는 높게

나타났다 . 본 분석에 사용된 일 연구에 의하면 임신 전

정상 BMI를 보인 여성의 6 .4 %가 첫 임신 후 과도체중

이 되었으며 (Gu nder son , Abrams & Selvin , 2000 ) ,

산욕 6개월경 평균 체중증가는 1.4k g (Sch au ber ger et

al . , 1992) 산후 3- 12개월 여성의 2 5%가 5k g이상의

체중증가를 보였다는 결과들이 (Wak er , 1996) 있다 .

대부분의 연구에서 산후 체중측정은 1- 2회에 걸쳐 이

루어졌으며 , 전향적으로 시간의 변화를 두고 지속적으로

체중을 측정한 경우는 거의 없다 . Sch auberger 등

(1992 )의 연구에서는 산후 2주 , 6주 , 6개월 간격으로

측정한 결과 각각의 기간동안 유의하게 체중이 감소되었

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 산후 6개월과 18개월에 체중을

측정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Wak er , 1996) 그러나

산후 4- 6주와 6개월에 측정한 경우 체중의 유의할만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다 (Sch oll ,

Hediger , Sch all , Ances & Smith , 1995) . 그 외 연

구에서는 산후 특정시점에 일회만 체중을 측정하였으므

로 산후 체중변화를 파악하기를 어려웠다 .

비만에 대한 건강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 산후체중 증가

에 대해서도 많은 논문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

다 . 그러나 산후 체중증가량의 정도는 연구방법 그리고

출산 후 체중을 측정한 시기에 따라 차이나는 결과를 보

이고 있다 . 따라서 출산 후 체중정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산후 어느 시기에 체중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어느 정도의 정체를 건강상에 문제를 줄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 20편의 연구

에서 체중정체를 측정한 시기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었

다 . Gr een 등 (1988)의 연구에서는 첫 임신 직전과 다

음 임신 직전의 차이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으며 ,

Br ewer 등 (1989 )의 연구에서는 산후 6개월경 , Sch oll

등 (1995)과 Wak er와 Freelan d- Gr aves (1998)의 연

구에서는 산후 4- 6개월 , Boardley 등 (1995)의 연구에

서는 7- 12개월 그리고 Lederma n (1993)의 연구에서는

산후 12개월 등 일반적으로 산후 4- 12개월경 체중을 측

정하여 임신전 체중과 비교하였다 . 일반적으로 산후 신

체회복이 2- 3개월경에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고 또한 ,

산후 지나치게 시간이 흘렀을 경우 출산과 체중의 직접

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기에는 또 다른 체중의 영향요인들

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결정된 시점

으로 보인다 . 산모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가 되

는 산후 체중의 수준과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 , 그리

고 일반적인 비만의 문제와 산후체중정체의 차이점에 대

한 연구진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2) 산후체중정체의 개념

산후체중정체에 대해서는 유사한 의미로 산후체중변화

(post part um weight ch a nge) (Boar dley et al . ,

199 5) , 산후체중정체 (post par tu m weigh t r et ent ion )

(Su sser et al . , 199 3 ; Sch oll et al . , 1993) , 산후체

중증가(post partum weight gain) (Waker & Freeland-

Gr aves , 1998 ) , 임신 후 과도체중 (overweight aft er

pr egna n cy) (Gu nder son et al . , 2000 ) , 출산 후 체중

증가 (weight gain aft er ch ildbir th ) (Wak er , 1998) ,

임신관련 체중정체 (pr egna n cy- r elat ed weight gain )

(Keppel & Taffel , 199 3) 및 산후체중감소

(p ost p a r t u m w eigh t los s , w eigh t los s in

pu er per iu m , m at er nal weight loss ) (Haiek et al . ,

200 1 ; Sch au berger et al . , 1992 ; Dewey , Heinig

& Nommsen , 1993) 등 유사 의미를 가진 다양한 용

어로 사용되고 있다 . 그러나 대부분 연구에서는 임신 후

과도체중 (overweight aft er pr egn an cy)을 임신 전 체

중과 그 다음 번 임신 직전에 측정된 마지막 체중 이라고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내려 사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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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n der son et al . , 2000) , 일부 연구에서는 개념에

대한 공통적인 정의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용하

는 경우도 많았다 . 또한 체중정체에 대한 정의도 단지

임신시 증가된 체중의 산후 감소된 정도가 적은 것이지 ,

혹은 출산 후 일정 부분의 체중이 감소된 후에 다시 체

중이 증가되는지에 대한 규정도 불명확한 상태이다 .

Ellison과 Harr is (2000)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산후체중증가 양상에 관하여 약 4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 먼저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증가하는 양상

이 산후에도 지속되는 것 , 임신기 동안 체중증가율이 증

가된 형태 , 분만 후 체중증가율이 증가된 것과 이상의

세 가지 양상이 복합된 것의 형태로 나뉘어 진다 . 그러

나 어떠한 형태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산후 체중증가의

양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어떠한 양상이 문제가

되는 형태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된 연구는 없다 .

따라서 정상적인 체중증가 양상과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

시키는 산후체중정체의 양상에 관해서 보다 정확한 구분

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산후체중정체의 영향요인

연구의 중점문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논문에서 산후

체중정체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 .

의사 , 보건학자나 영양학자의 연구에서는 주로 체중정체

와 산과력 , 출산력과 같은 신체·생리적 요인 , 인구학적

요인이나 운동 , 식이와 같은 생활행태 요인이나 수유방

법 등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 간호학자의 연구에서는

체중증가와 관련되어 출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 다루며 self est eem , body

ima ge ch a nge과의 관련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

산후체중정체의 영향요인에 관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반복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일부 요인을 제외하고는 연

구에 따라 차이가 난다 . 먼저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연

령 , 인종 , 결혼유무 , 사회경제적 상태 , 교육정도의 변수

가 있는데 , 그 중 인종 변수로 백인과 흑인간에 유의할

만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 Park er와 Abr am s (1993)의

연구에 의하면 흑인 여성이 백인여성에 비해 산후 체중

이 20파운드 이상 정체될 가능성이 2배 높았으며 ,

Wak er와 Freelan d- Gr aves (1998)의 연구에서도 인종

이 산후 6 , 18개월에 산후체중정체에 유의한 변수로 발

견되었다 . 또한 산후 7- 12개월의 여성을 대상으로 산후

체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된 요인인 임신전 체중 , 임

신중 체중 증가 , 출산력 , 산전운동을 제하였을 때 , 흑인

여성이 백인보다 6 .4파운드 많은 체중정체가 나타났으며

(Boar dley et al . , 199 5) , 임신기에 IOM의 권장사항

만큼 체중이 증가된 경우에도 흑인이 백인에 비해 체중

증가가 3배 정도 많았다는 결과 (Keppel & Taffel ,

199 3) 그리고 흑인과 백인에게서 산후체중증가의 예측

요인이 다르다는 것 (P ark er & Abr ams , 1993)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종/ 민족은 산후체중정체의 의미있는 변

수이며 , 체중관리도 인종이나 종족을 고려해야 함을 의

미한다 . 또한 임신시 합병증 , 임신간 간격 (8년 이하인

경우) , 초경 후 첫분만 사이의 기간이 짧은 경우 (<8년) ,

어린 나이에 초경을 한 경우 (<12년) , 분만방법과 같은

현임신력이나 산과력도 영향요인이 되기는 했으나 연구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

20편의 연구 모두에서 일관되게 산후 체중정체에 대

하여 주요 요인으로 지적한 것은 임신시 체중증가

(gest at ion al weight r et ent ion )이다 . 일 연구에서는

임신시 체중증가가 IOM의 권장안보다 높은 경우 여성의

11%가 과도체중이 되었으며 (Gu n der son et al . ,

2000) , 또 임신시 과도한 체중증가시 산후체중정체가

증가되어 산후 BMI가 증가되고 높은 피하층의 정도와

과도체중을 보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Sch oll et al . ,

199 5) 임신기의 체중관리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

특히 , 임신 전반기에 과도한 체중이 축척이 산후체중정

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Gu n der son et

al . , 2000) .

산후체중정체 관련되어 변화가 가능한 주요인으로 운

동 , 식이 , 흡연 , 직장생활의 변수가 밝혀졌다 (Boardley

et al . , 1995 ; Wak er & Fr eela nd- Graves , 1998 ) .

이러한 변수는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의 균형을 통해서

체중을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는데 , 에너지 소비를 촉진

하는 활동 , 외부직장생활 등의 생활행태 역시 일반적인

비만과 마찬가지로 산후체중에도 유사한 영향력을 발휘

하고 있다 . 그러나 생활행태는 변화가 용이하며 , 생활행

태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6편의 연구 모두에서 자료

수집방법으로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택하고 있어 타당도

및 신뢰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모유수유가 체중감

소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 일 연구에

서는 모유수유는 인공수유나 혼합수유에 비해 체중감소

에 대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으며 (Haiek et al . ,

200 1) , 그 외 일부 연구에서도 산후체중정체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Keppel &

Taffel , 1993 ; Sch au berger et al . , 1992 ; Wak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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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 eela nd- Graves , 1998) . 그러나 일 유사실험설계

에서는 모유수유시 산후 첫 3개월은 체중감량에 영향이

없었지만 , 3- 6개월경에는 완전수유그룹에서 체중감소가

크게 나타났으며 (Brewer et al . , 1989 ) 모유수유그룹

에서 3- 6개월 사이의 체중감소가 컸다는 결과 (Dewey

et al . , 199 3)를 보여 모유수유가 산후 체중감소에 미치

는 영향과 정도에 대해서도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인

다 . 모유수유의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활

행태요인 등의 혼동변수를 통제하고 검증할 필요성이 있

으며 , 이를 통해 산후 체중관리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 또한 여성들에게는 모유수유

의 이득에 대하여 체중감량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이득에 초점을 맞추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

Ⅳ . 결론 및 제언

체중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에서는 산후 체중 변화에 관하여 깊이 있게 연구된 바가

없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산후 체중과 관련된 연

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산

후체중정체의 개념 및 관련요인 등에 관하여 연구된

1988- 200 1년까지의 국외논문 20편의 분석을 시도하였

다 . 논문의 일반적인 특성 , 연구문제 , 연구설계 , 연구대

상자 , 연구장소 , 자료수집 방법 , 통계처리 방법 및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산후체중정체

의 개념이나 앞으로의 연구방향 등을 분석하였다 . 물론

분석을 통해 일치된 산후체중정체의 개념에 대해 완전히

일치된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으나 일반적으로 산후

3- 12개월 경에 체중증가가 유발되고 있으며 , 이때 일부

여성에게서 보여지는 과도한 체중증가는 비만으로 이어

질 가능성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산후 체중

관리는 일생동안 여성의 체중관리에 있어 중요한 시기로

보여지며 , 특히 임신기부터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 따라서 다양한 산후 체증증가의 요인

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산후체중정체의 양상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또한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중인 성인 비만에 대

한 연구와도 비교·분석해 보는 것인 연구방향 설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본다 .

결론적으로 국외논문을 분석한 바에 의하여 산후체중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무엇보다도 산후 체중은 임

신기부터의 적절한 체중관리를 통해 접근해야 하며 서양

에서 마련된 획일화된 체중증가의 기준을 강요하기보다

는 산전 , 산후관리를 통한 개별적인 접근의 노력이 요구

된다 . 특히 산후조리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 한국적 현

실에 맞게 산모의 다양한 인구학적 , 사회·문화적 특성

및 임신전 키와 체중 등 신체상태를 고려한 임신 체중관

리 권장안과 산후 체중관리 권장안 그리고 관리방안의

마련을 통해서 여성으로 건강에 바람직한 최적의 체중을

유지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 Krieger ' s a nn ot at ion

(199 3)의 지적처럼 산후체중정체을 단순한 생의학적 결

과로 정의 내리기보다는 사회 , 문화 및 환경적인 요인과

관련하여 규명할 필요성이 있으며 , 마지막으로 본 연구

의 결과를 토대로 산후체중정체 관련 연구진행에 관하여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

1 . 우리나라 여성의 정상 임신기부터 산욕기까지의 체중

변화의 패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출산과 관련된 체

중변화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생리기전을 파악할 필

요가 있다 .

2 . 자가보고 질문지나 계측방법의 차이에 의해서 유발되

는 체중측정에 대한 오류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능한

전향적인 연구방법과 설계가 고안되어야 하며 , 산후

기간에 따른 체중변화는 물론 체지방 분포와 축적 및

체형변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3 . 체중에 영향을 주는 나이를 포함한 다양한 혼동변수

를 통제하기 위한 연구방법이 고안되어야 하며 후향

적 연구보다는 전향적 그리고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변수의 영향력 확인이 필요하다 . 또한 통제가 가능한

생활습관 등의 요인에 대해서는 유사실험설계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4 . 산후조리를 하는 특유의 한국문화에서 체중증가로 인

한 신체적 영향과 체중에 대한 의식 , 특히 산후 체중

관리의 실태와 이로 인한 정신심리적 부작용에 대한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 .

5 . 산모의 체중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시기와 중재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특히 , 체중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식이 , 운동 , 유전적 요소 등이

밝혀진 바 ,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하여 구체적인 중재

방안에 대한 연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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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s t r a c t -

An An a ly s is of Res ea rch on
Pos t p a r t u m Weigh t Ret en t ion

Lee , S eou ng Eu n 1 )·Y oo, Eu n Kw ang 2 )

P u r p o s e : To explain t h e con cept of

post part um weight r et ent ion a nd t o a n alyze

fa ct or effect on it . M e t h o d : A t ot al of 20

st u dies r elat ed post par tu m weigh t r et ent ion

wer e select ed in th e year of 1988- 200 1 a n d

a n alysis wa s done . R e s u l t : A demogr aphic

fa ct or lik e par it y , age , social an d economic level

a n d life st yle su ch a s exer cise , diet , br ea st

feedin g are influ ent ial fact or on post part um

r et ent ion weigh t . But par t s of t h em don t agr ee

t h e sam e r esult s . Meanwhile , in some st u dies ,

psych ological fa ct or lik e wom en ' s self est eem

r elat ed t o post par tu m ret ent ion weigh t , body

ima ge ch a nge , depressin g is fou nd t o be very

r elat ed . As a result , post part um overweigh t gain

could be a ba d fa ct or of ph ysical a nd ment al

h ealt h . In Kor ea , we h ave few st u dies r elat ed t o

t h em . Co n c l u s i o n : It is r equ ir ed t o do

m any- sided an d deep stu dies abou t a spect s of

post part um ret ent ion weigh t a nd t h e fact or t h at

effect on it . P ost part um r et ent ion weight sh ould

be a pproach ed by cont r oling weight from th e

period of pregna n cy . An d it would rath er be

r esear ch ed th rou gh in dividu al a ppr oa ch

considered women ' s variou s demogr aphic, social-

cultu r al a n d ph ysical level th a n be requir ed

st an dar dized level of weight gain .

Key w o rds : Post part um , Pu er per ium , Weigh t ,

Research ,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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