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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생리대 유형과 월경불편감의 관련성: PSM 분석

The association between the type of menstrual sanitary products used 
and menstrual discomfort: A PSM analysis

단현주*, 정희자**

 Hyunju Dan*, Heeja Jung**

요 약 본 연구는 가임기 여성의 사용 생리대 유형과 월경불편감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연구 대상자는 만 19-40세의 가임기 여성 1,571명 중 일반 패드형 생리대 사용자와 탐폰 사용자 1.484명이며,

자료수집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및 모바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설문 시

스템의 동의서를 읽고 참여를 원하는 경우 ‘동의’ 버튼을 누른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자료분석은 1:4 성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 서술 통계, 카이제곱 검정, t-test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 중 일반 패

드형 생리대 사용자는 94.1%, 탐폰 사용자는 5.9%로 나타났으며, 사용 생리대 유형과 월경불편감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최

종 모델에서 30세 이상(ß=-.157, p=.043), 서서 일하는 시간 1-4(ß=-.131, p=.040), 수면장애(ß=.337, p<.001), 탐폰 사용(ß=.130,
p=.005)이 월경불편감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가임기의 여성이 자신의 월경특성에 맞는
최적의 생리대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월경관련 교육 시 다양한 생리용품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가임기 여성, 성향점수매칭, 생리용품, 월경불편감, 탐폰

Abstract This is a descriptive study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types of menstrual sanitary products 
used and menstrual discomfort. The participants included 1,484 women who used either disposable sanitary pads 
or tampons, out of a total of 1,571 women aged 19-40 years an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2020 to August 2021. Th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an online and mobile survey platform, with 
participants proceeding to take part after clicking the ‘agree’ button. Data analysis involved 1:4 propensity score 
matching,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s, t-test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among the participants, 94.1% used disposable sanitary pads, while 5.9% used tampons. In the final model,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identified were age 30 or older (ß=-.157, p=.043), standing for 1-4 hours at work 
(ß=-.131, p=.040), experiencing sleep disorders (ß=.337, p<.001), and tampon use (ß=.130, p=.005).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nurses to incorporate information about various menstrual sanitary products' characteristics into 
their menstrual education for women of reproductiv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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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월경불편감은 가임기 여성의 가장 일반적인 산과적

문제로 일상생활 뿐 아니라 일, 학업 및 삶의 질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 월경불편감은 통증, 피로감,

요통, 복부팽만, 유방 통증, 불안, 우울, 및 집중력 저하

등의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측면의 부정적 증상을 모

두 포함하며, 나이 및 인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체 가임기 여성군의 16%-91%에서 보고되고 있다

[2,3]. 터키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심한 월경불편감은 여성들의 활동력을 감소시키고, 월

경과 관련된 신체적 및 심리적 증상들은 임상 실습 및

학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또한 월경불편감이 여성들의 정신·심리적 웰빙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월경불편감의 다양한 영

향요인을 규명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5].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월경불편감의 영향요인으로

나이, 체질량지수, 신체활동, 높은 업무강도, 장시간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밤 근무, 초경 나이, 임

신경험, 월경규칙성, 수면, 스트레스 등 매우 다양하다

[1,3,6-8]. 또한 청소년 및 여자 대학생을 포함하는 질

적연구에서는 탐폰 사용이 월경불편감을 완화시킨다고

하였으며, 외음부 통증이 있는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생

리대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는 등의 연구결과가 있어

여성이 사용하는 생리대의 종류와 월경불편감의 관련

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지는 못하였다[9-11].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리대의 유형은 인종과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 86%의 여성

이 탐폰을 사용하는 반면, 중국 여성의 경우는 삽입 형

태의 탐폰 사용을 ‘수치스러운(Ashamed)’은 것으로 인

식하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2%의 여성만이 탐폰을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우리나라의 경우 패드형

생리대를 88.9%로 가장 많이 사용하며, 탐폰만 단독으

로 사용하는 경우는 5.6%로 중국보다는 높으나 미국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3]. 그러나 패드

형 생리대와 탐폰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점차 증가

하여 19-39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연구에서

는 사용률이 12.2%로(중복응답) 나타난 반면 2020년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 여성군에서 23.2%

까지(중복응답) 높아져 여성들의 생리용품 선택에 점

차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15].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생리대 사용과 관련된 대부분

의 선행연구는 위생, 안정성,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의

내용이였고, 여성들의 사용 생리대 유형과 월경불편감

간의 관련성에 대한 규명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12].

여성들이 생리용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여성이 자신의

월경 특성 및 생활양식에 가장 최선의 용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우리나라 여성

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의 종류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용하는 생리용품이 월경불편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여성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군

에서 사용하는 생리대의 종류와 월경불편감의 관련성

을 규명하여 여성들이 자신의 월경특성에 맞는 생리용

품을 선택함으로서 월경불편감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자 하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가임기 여성의 사용 생리대의 유형과 월경

불편감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만 19세~40세의 가임기 여성 1,571명

으로 무월경이거나 6개월 이내 출산한 여성 및 수유

중인 여성은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571명 중 재

사용 가능한 면 생리대 사용자(49명)와 생리컵 등의

기타 종류 사용자(38명)를 제외한 패드형 생리대나 탐

폰 사용자 1,484명의 자료만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나이, 교육 정

도, 연 소득, 결혼상태, 하루 동안 서 있는 시간, 하루

동안 10kg의 무거운 물건을 드는 횟수, 격렬한 신체활

동 유무, 체질량 지수, 초경 나이, 월경 규칙성, 임신

경험을 포함하였다.

2) 생리대 사용

본 연구에서 생리대 사용은 한국간호사건강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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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

으며, 사용 생리대의 종류는 ‘주로 사용하는 생리대의 종

류는 무엇입니까?’의 질문에 ‘일반 패드형 생리대’, ‘면 생

리대’, ‘삽입형생리대(탐폰)’, ‘기타’로응답하게하였다[16].

3) Sleep disturbance

본 연구에서 수면은 Jenkins Sleep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으며, 지난 한 달간의 수면 정도에 대한 4문항

의 질문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0에서 20점이며, 점수

가 높을수록 수면장애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17]. 원 도

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63~7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71로 나타났다[17].

4) 월경불편감

본 연구에서 월경불편감은 월경증상 척도(Menstrual

Distress Questionnaire: MDQ) Form-C의 한국어 버

전을 이용하였다[18]. 총 46문항으로 각 문항들은 8개

증상 군으로 구별하였으며, 통증 문항, 집중력 장애 8

문항, 행동 변화 5문항, 자율신경 반응 4문항, 수분 축

적 4문항, 부정적 정서 8문항, 감정의 고조 5문항, 조절

증상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없다’ 0점에서

‘활동 할 수 없다’ 4점의 총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

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불편감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문항인 감정의 고조 5문항을 제

외한 41문항의 월경 전과 월경 중 시점의 불편감을 질

문하였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가장 최근 월경의

Cronbach’s⍺= .91이었고 월경 전의 Cronbach’s ⍺=.92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월경의 Cronbach's

⍺는 .94, 월경 전의 Cronbach’s ⍺는 .95로 나타났다[17].

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온라인 설문 시스템과 홈페이지를 구축

하여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진행하였다. 온

라인 설문조사의 홍보를 위하여 가임기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 등에 모집공고를 게시하였고,

모집공고를 본 대상자 중 본 연구에 관심이 있고, 대상

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설문 시스템

에 접속하여 참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데이터 분석 전 SAS version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를이용하여 1:4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실시하였다. 매칭 변수는 나

이, 교육정도, 연수입, 결혼상태이다. Caliper는 .2로 설

정하였으며 최근접 이웃 짝짓기(Nearest neighbor

matching method)를 사용하였다. 매칭 후 표준화된 평

균차(Standardized mean differences)가 .1이상인 경우

는 확인되지 않았고, 그래프상에서도 매칭 후 이상이

있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매칭되지

않은 1명이 탈락하여 탐폰 사용자 87명, 일회용 패드

사용자 347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데이터 분석은 SPSS version 26 (IBM,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PSM 전·후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생활양식 및 업

무관련 특성, 여성건강 관련 특성을 빈도와 퍼센트, 그

리고 평균과 표준편차로 확인했으며, 생리대 유형에

따른 관련 요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과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사용 생리대 유형과 월경불편감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범주형 변수는 더미변수로 변환되어 3단계에 걸쳐

입력되었다. 모델 1에서는 일반적 특성, 생활양식 및

업무 관련 특성이 투입되었고, 모델 2에서는 여성건강

관련 특성, 모델 3에는 생리대 유형이 투입되었다. 다

중공선성은 분산 팽창계수(VIF)와 공차(Tolerancea)로

평가되었으며, VIF가 10보다 작고, 공차가 0.1~0.2 이

상으로 본 연구에서 다중공선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통계분석에서 유의수준은 0.05보다 작은 경우 유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대

전소재 대학병원의 기관윤리 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KYU-2020-097-01). 자료수집 전 설문 참여자는 온라

인으로 제공된 연구설명문을 통해 연구 목적, 연구 방법

및 대상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과

철회 시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음이 안내되었다. 또한 연

구참여자의 익명성 보장과 연구목적 이외에는 수집된

자료가 사용되지 않을 것이 설명되었으며,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온라인 및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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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시스템의 동의서를 읽고, 참여를 원하는 경우 ‘동

의’ 버튼을 누른 후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연구의대상자 1,484명 중패드형생리대사용자는

94.1%(1,396명)였으며, 탐폰 사용자는 5.9%(88명)이였

다. 사용하는생리대유형에따른일반적특성과월경불

편감의차이분석결과결혼상태(x²=6.469, p=.011), 체질

량지수(t=10.340, p=.006), 초경나이(t=2.315, p=.021), 임

신 경험(x²=4.038, p=.044), 및 월경불편감(t=-2.868, p=

.004)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1).

1:4 PSM 후 참여자자 434명에 대한 생리대 유형에

따른일반적특성과월경불편감의 차이분석결과체질

변수
Total 패드형 생리대 탐폰

t or x² p(n=1,484) (n=1,396) (n=88)
N(%)/ Mean±SD

나이
<20 237(16.0) 23(16.0) 14(15.9)

4.405 .221
20-24 731(49.3) 679(48.6) 52(59.1)
25-29 233(15.7) 223(16.0) 10(11.4)
≥30 283(19.1) 271(19.4) 12(13.6)
교육정도
석사 이상 59(4.0) 53(3.8) 6(6.8)

2.267 .322학사 438(29.5) 415(29.7) 23(26.1)
전문학사 이하 987(66.5) 928(66.5) 59(67.0)
연소득(￦10,000)
소득없음 889(59.9) 843(60.4) 46(52.3)

4.973 .174
<1,000 260(17.5) 237(17.0) 23(26.1)
1,000- 2,999 168(11.3) 159(11.4) 9(10.2)
≥3,000 167(11.3) 157(11.2) 10(11.4)
결혼상태
기혼 201(13.5) 197(14.1) 4(4.5)

6.469 .011
미혼/기타 1,283(86.5) 1,199(85.9) 84(95.5)
서서 일하는 시간 (hours)
<1 1,088(73.3) 1,029(73.7) 59(67.0)

2.756 .2521-4 211(14.9) 207(14.8) 14(15.9)
≥5 175(11.8) 160(11.5) 15(17.0)
10kg 이상 물건드는 횟수 (회)
0 1,302(87.7) 1,228(88.0) 74(84.1)

1.590 .4521-5 153(10.3) 142(10.2) 11(12.5)
≥6 29(2.0) 26(1.9) 3(3.4)
격렬한 신체운동
아니오 1,056(71.2) 999(71.6) 57(64.8)

1.859 .173
예 428(28.8) 397(28.4) 31(35.2)
체질량 지수
정상(18.5-22.9) 985(66.4) 934(66.9) 51(58.0)

10.340 .006저체중 (<18.5) 188(12.7) 181(13.0) 7(8.0)
과체중 (≥23) 311(21.0) 281(20.1) 30(34.1)
수면장애 4.18±4.115 4.14±4.112 4.80±4.128 -1.444 .149
초경나이 13.68±1.731 13.70±1.734 13.26±1.643 2.315 .021
임신경험
아니오 1,343(90.5) 1,258(90.1) 85(96.6)

4.038 .044
예 141(9.5) 138(9.9) 3(3.4)
월경규칙성
규칙적 1,087(73.2) 1,022(73.2) 65(73.9)

.018 .893
불규칙적 397(26.8) 374(26.8) 23(26.1)
월경불편감 26.72±20.249 26.34±20.044 32.70±22.561 -2.868 .004

표 1. 사용 생리대 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
Table 1. Differences of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ype of menstrual pad used (n=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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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지수(t=8.384, p=.015), 초경 나이(t=1.986, p=.049) 및

월경불편감(t=-2.840, 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Table 2).

마지막으로 가임기 여성의 사용 생리대 유형과 월경

불편감의관련성을규명하기위하여단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에 일반적특성, 업무관련 특성(서서

일하는시간, 무거운물건 드는횟수) 및 생활양식(체질

량지수, 수면장애, 신체활동), 모델 2에 여성건강관련특

성(임신경험, 월경규칙성, 초경시기) 입력하였고, 최종

모델 3에는 사용 생리대 유형을 입력하였다. 일반적 특

성, 업무관련특성, 생활양식및여성건강관련특성을통

제한후회귀분석결과월경불편감에영향을미치는변

수는 30세 이상 나이(ß=-.157, p=.043), 서서 일하는 시

간 1-4시간(ß=-.131, p=.040), 수면장애(ß=.337, p<.001),

변수
Total 패드형 생리대 탐폰

t or x² p(n=434) (n=247) (n=87)
N(%)/Mean±SD

나이
<20 71(16.4) 57(16.4) 14(16.1)

.051 .997
20-24 257(59.2) 206(59.4) 51(58.6)
25-29 49(11.3) 39(11.2) 10(11.5)
≥30 57(13.1) 45(13.0) 12(13.8)
교육정도
석사 이상 23(5.3) 18(5.2) 5(5.7)

.045 .978학사 116(26.7) 93(26.8) 23(26.4)
전문학사 이하 295(68.0) 236(68.0) 59(67.8)
연소득 (￦10,000)
직업없음 231(53.2) 185(53.3) 46(52.9)

.149 .985
<1,000 107(24.7) 85(24.5) 22(25.3)
1,000- 2,999 42(9.7) 33(9.5) 9(10.3)
≥3,000 54(12.4) 44(12.7) 10(11.5)
결혼상태
기혼 20(4.6) 16(4.6) 4(4.6)

.000 1.000
미혼/기타 414(95.4) 331(95.4) 83(95.4)
서서 일하는 시간 (hours)
<1 290(66.8) 231(66.6) 59(67.8)

.598 .7421-4 76(17.5) 63(18.2) 13(14.9)
≥5 68(15.7) 53(15.3) 15(17.2)
10kg 이상 물건드는 횟수 (회)
0 370(85.3) 297(85.6) 73(83.9)

.398 .8191-5 53(12.2) 42(12.1) 11(12.6)
≥6 11(2.5) 8(2.3) 3(3.4)
격렬한 신체운동
아니오 304(70.0) 248(71.5) 56(64.4)

1.672 .196
예 130(30.0) 99(28.5) 31(35.6)
체질량 지수
정상(18.5-22.9) 287(66.1) 236(68.0) 51(58.6)

8.384 .015저체중 (<18.5) 51(11.8) 44(12.7) 7(8.0)
과체중 (≥23) 96(22.1) 67(19.3) 29(33.3)
수면장애 4.36±4.106 4.24±4.093 4.82±4.147 -1.166 .244
초경나이 13.60±1.844 13.68±1.884 13.28±1.647 1.986 .049
임신경험
아니오 422(97.2) 338(97.4) 84(96.6)

.189 .714
예 12(2.8) 9(2.6) 3(3.4)
월경규칙성
규칙적 309(71.2) 245(70.6) 64(73.6) .297 .586
불규칙적 125(28.8) 102(29.4) 23(26.4)
월경불편감 26.99±19.135 25.50±18.182 32.92±22.601 -2.840 .005

표 2. PSM 후 사용 생리대 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성 차이
Table 2. Differences of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ype of menstrual pad used after PSM (n=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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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폰 사용(ß=.130, p=.005)으로 나타났다. 즉 30세 이상

인 경우와 1-4시간 서서 일하는 경우 월경불편감이 유

의하게 낮았으며,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와 탐폰을 사용

하는 경우 월경불편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3).

Ⅳ.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군에서 사용하는

생리대의 종류와 월경불편감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여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β t β t β t
나이
<20 Ref Ref Ref
20-24 -.061 -.953 -.052 -.818 -.054 -.845
25-29 -.067 -1.017 -.055 -.823 -.057 -.869
≥30 -.170 -2.196* -.153 -1.950 -.157 -2.026*

교육정도
석사이상 Ref Ref Ref
학사 -.077 -.763 -.074 -.736 -.075 -.744
전문학사이하 -.089 -.720 -.079 -.632 -.086 -.694
연소득(￦10,000)
직업없음 Ref Ref Ref
<1,000 .117 1.651 .109 1.521 .110 1.548
1,000- 2,999 .032 .531 .029 .482 .027 .449
≥3,000 .071 .977 .071 .973 .070 .964
결혼상태
기혼 Ref Ref Ref
미혼/기타 -.030 -.603 -.066 -.991 -.066 -1.010
서서 일하는 시간 (hours)
<1 Ref Ref Ref
1-4 -.139 -2.191* -.135 -2.112* -.131 -2.065*

≥5 -.073 -1.084 -.066 -.967 -.065 -.965
10kg 이상 물건 드는 횟수 (회)
0 Ref Ref Ref
1-5 -.012 -.225 -.010 -.181 -.010 -.193
≥6 .090 1.858 .091 1.876 .087 1.812
격렬한 신체운동
아니오 Ref Ref Ref
예 .032 .685 .038 .806 .029 .609
체질량 지수
정상(18.5-22.9) Ref Ref Ref
저체중 (<18.5) .001 .028 .006 .133 .009 .199
과체중 (≥23) -.002 -.041 -.007 -.146 -.022 -.461
수면장애 .354 7.609*** 0344 7.256*** .337 7.158***

초경나이 -.053 -1.083 -.044 -.907
임신경험
아니오 Ref Ref
예 -.047 -.728 -.051 -.799
월경규칙성
규칙적 Ref Ref
불규칙적 .018 .384 .021 .451
사용 생리대 종류
패드형 생리대 Ref
탐폰 .130 2.846**

R2/Adjusted R2 .154/.119 .158/.117 .174/.132
F 4.449*** 3.862*** 4.127***
* p<.05,**p<.01, ***p <.001

표 3. 사용 생리대 유형과 월경불편감의 관련성
Table 3. Association between type of menstrual pad used and menstrual distress (n=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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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이 자신의 월경 특성에 맞는 생리용품을 선택함으

로서 월경불편감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시행되었

다. 본 연구의 참여자 중 패드형 생리대 사용자는

94.1%였으며, 탐폰 사용자는 5.9%로 나타나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생리대 유형은 일반 패

드형 생리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주로

사용하는 생리대 유형’ 한 가지만 답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패드형 생리대와 탐폰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탐폰 사용자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가임기 여성의 월경불편감의 영향요인

은 30세 이상 나이, 서서 일하는 시간이 1-4인 경우와

수면장애 및 탐폰 사용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나이와 월경불편감의 관련성은 나이가 20세 이

상인 경우 월경통이 증가한다고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19,20]. 또한 본 연구결과 1-4시간 서서

일하는 경우 월경불편감이 낮게 나타났고, 5시간 이상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경우는 월경불편감과 관련성이 나

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경우 월경불편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

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추후 서서 일하는 시간 및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위와 같은 업무적 특성과 월경

불편감의 관련성에 대한 지속적 규명이 필요하다[21].

선행연구에서 수면장애는 일관되게 월경불편감을 악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결과도 수면장애와

월경불편감을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임기 여성의 월경불편감 개선을 위해서는 수

면의 질과 적절한 수면 시간을 포함하는 수면장애가

개선되여야 함을 나타낸다[8].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 탐폰 사용은 월경불편감

증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탐폰 사용과 월

경불편감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결과가 없어 직접적

인 비교는 어려우나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탐폰 사용이 월경불편감을 감소시킨다는 결

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탐폰 사용이 월경불편감

높이는 것인지, 월경불편감이 높은 사람이 탐폰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규명이 추후 연구에서

확인될 필요가 있다[9].

Ⅴ. 결 론

본 연구는 가임기 여성군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생

리대 유형과 월경불편감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실

시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임기 여성의 월

경용품관련 교육 시 각 월경용품의 특성에 대한 내용

을 포함하여, 여성들이 자신의 월경 특성에 맞는 생리

용품을 선택함으로서 월경불편감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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