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서 론

1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기혼여성들의 핵가족화 및 소자녀 가치관의 정립으로

198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평균 4 .5명이던 가구원수가

1995년에는 3 .3명 , 2000년에는 3 .1명으로 감소되었다 .

그리하여 혈연가구중 핵가족은 82 .0 %를 차지하였고 , 이

중에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가족은 57 .8%

로 나타났다 (통계청 , 200 1) . 이와같은 가구원수의 감소

는 가사서비스 등에 대한 주부의 부담은 감소시켰으나

모성역할에 대한 전담은 가중시키고 있다 . 그리고 대부

분의 경우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을

원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임신

을 연기하기도 한다 . 뿐만아니라 출산한 후에도 다시 직

장에 복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이런 시대적 상황으로 한자녀를 둔 여성이 증가하여

초산모의 경험이 전부인 모성비율이 늘고 있다 . 이렇듯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 핵가족화와 같은 환경의 변

화는 초산모의 자녀 양육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또

한 육아경험이 있는 이웃을 접하기 어렵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 등 사회 전반적인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이런 어

려움을 대부분 개인이나 가족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다 .

영유아는 일생중 심신의 성장 , 발달이 가장 빠른 시기로

이 시기의 건강은 일생의 건강을 좌우한다 . 이 시기에는

자신을 돌보아 주는 사람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강하다 .

그러나 처음으로 어머니가 될 대부분의 여성들은 임신동

안 모성역할에 관해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고 있으며 ,

출산과 동시에 갑자기 아기양육에 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되는데 , 이런 여성들을 위한 부모역할에 관한 지침

또한 부족하다 (이혜경 , 1992 ; Bigner , 1986) . 따라서

건강한 가족관을 형성시키고 , 임신 , 출산 및 육아에 관한

불안을 상담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하

고 , 출산 및 육아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사회관계는 교제

및 정보의 교환을 가능케하며 , 비상시에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로의 통합을 가능하

게 해주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다 (정경희 , 199 5) . 즉

사회적 네트워크 (social n etwork )는 인적자원이 결핍되

어 있는 핵가족에게 적절히 가족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

록 자원을 보충해 주면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원숙 , 1995 ; 원효종 , 19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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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친구 , 이웃 , 동료 등에 국한되어 있었고 , 또한 사

회적 네트워크가 아닌 사회적 지지의 기능에 초점을 둔

연구이었다 (고효정 , 1995 ; 전화연 , 1999) . 또한 부모의

사회적 지원체계가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에

대해 비교적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만성질환아 ,

자폐아 , 장애아 , 정신질환자 , 문제행동아 , 암환자 등의

건강문제가 있는 아이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전화연 , 1999 ; Schillin g & Schink e , 198 3) .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 )에 관한 국내외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았고(정경

희 , 1995 ; Lubben , 1988)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부

모의 신념과 행위에 영향을 주어 강화시킨다는 (Walk er

& Riley , 200 1) , 모유수유와도 관련이 있다는

(Tarkk a , Pau n onen & Laippala , 1999) 연구 등이

있었다 .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초산모의 사회적 네트워크

인과모형을 검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이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발달 시기인 (crit ical developm ent period) 영아의 건

강증진을 위한 초산모의 모성역할과 역할긴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조적 , 상호작용적 , 기능적

특성을 분석하여 초산모의 사회적 네트워크 인과모형을

구축하여 사회적 지지 체계 개발과 지지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역사회 모자보건사업의 수행전략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

2 . 연구의 목적

1) 사회적 네트워크와 초산모의 모성역할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초산모의 모성역할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가설

적 인과모형을 구성한다 .

2 ) 초산모의 모성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네트

워크 요인들간의 인과적 관계 및 영향력을 규명하

며 , 가설적 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부합도 검정을

통해 초산모의 모성역할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요인

들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수정모형을 제시한다 .

Ⅱ . 개념적 기틀과 연구가설

1 .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Ant onu cci (198 5)의 사회

적 네트워크 인과모델에 기초하여 구성하였다 . 초산모의

모성역할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조

적 요인 , 상호작용적 요인 , 정서적 지원 , 물질적 지원 ,

서비스 지원 , 사회활동적 지원 , 정보적 지원 , 초산모 역

할긴장 , 초산모 모성역할의 이론변수와 크기 , 밀도 , 동질

성 , 지리적 근접성 , 지속성 , 접촉빈도 , 친밀도 , 만족도 ,

방향성 , 정서적 지원 , 물질적 지원 , 서비스 지원 , 사회활

동적 지원 , 정보적 지원 , 모유수유실천 정도 , 이유식실천

행위 및 사고예방실천 행위정도와 초산모 역할긴장의 측

정변수를 선택하였다 .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 , 상호작용적 특성을 외생변수로 , 사회적 네트워크

기능의 정서적 지원 , 물질적 지원 , 서비스 지원 , 사회활

동적 지원 , 정보적 지원과 초산모 역할긴장 , 초산모 모성

역할을 내생변수로 하였다 .

이들 경로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

Ant onu cci (198 5)의 모형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

적 특성이 기능적 특성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

고 있고 , 선행 연구들에서도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사회

적 지지를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으로 측정

했을 때 좀 더 잘 검증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

어 (Robert , Du nk el & Hau g , 1994 ; Sh er esh efsky ,

Libenber g & Lockma n , 1974 )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

적 상호작용적 특성은 사회적 네트워크 기능적 특성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하였다 . 사회적 네트워크 기능은 각

지지기능의 개별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5개의 하부

기능인 정서적 지원 , 물질적 지원 , 서비스 지원 , 사회활

동적 지원 , 정보적 지원으로 세분하였다 . 국내외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도 사회적지지 기능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분석하여 개별적 효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도구를 개발

하고 효과를 설명하고 있었다 (김은숙 , 1989 ; 유우영 , 최

진아와 이숙 , 1998 ; 오경희 , 1998 ; Br own , 1986) .

이 다섯 개의 사회적 네트워크 기능은 각각 모성역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경로를 설정하였다 . 선행

된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에게 제공된 사회적 지지

는 모성역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이를 지지한다 (전화연 , 1999 ; Crnic , Gr eenber g,

Ragozin , Robinson & Ba sh am , 198 3 ; Walk er &

Riley , 200 1) .

또한 다섯 개의 사회적 네트워크 기능은 각각 모성역

할긴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경로를 설정하였다 . 선행

연구에서도 어머니에게 제공된 사회적 지지는 모성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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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이를 지지한다

(이혜경 , 1992 ; 유우영과 최진아와 이숙 , 1998 ; Cr nic

등 , 1983) . 마지막 경로는 모성역할긴장이 낮을수록 모

성역할을 잘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 선행 연구에서도

역할긴장이 낮을수록 역할수행에 자신감이 높고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이를 지지한다 (고효

정 , 1995 ; 이혜경 , 1992 ; St effen sm eier , 1982) .

2 . 연구가설

가설적 모형에서 도출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

다 .

1)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이 지지적일수록

정서적 지원 (가설 1) , 서비스 지원 (가설 2 ) , 물질

적 지원 (가설 3) , 정보적 지원 (가설 4 ) , 사회활동

적 지원 (가설 5)이 강화될 것이다 .

2 ) 사회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적 특성이 지지적일수

록 정서적 지원 (가설 6 ) , 서비스 지원 (가설 7) ,

물질적 지원 (가설 8) , 정보적 지원 (가설 9) , 사회

활동적 지원 (가설 10 )이 강화될 것이다 .

3) 사회적 네트워크의 정서적 지원 (가설 11) , 서비스

지원 (가설 12) , 물질적 지원 (가설 13) , 정보적 지

원 (가설 14 ) , 사회활동적 지원 (가설 15)이 지지

적일수록 초산모 역할긴장은 낮을 것이다 .

4 ) 사회적 네트워크의 정서적 지원 (가설 16) , 서비스

지원 (가설 17) , 물질적 지원 (가설 18 ) , 정보적 지

원 (가설 19 ) , 사회활동적 지원 (가설 20)이 지지

적일수록 초산모 모성역할을 잘 할 것이다 .

5) 초산모의 역할긴장이 낮을수록 초산모 모성역할을

잘 할 것이다 (가설 2 1) .

Ⅲ . 연구 방법

1 .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공변량 구조분석으로 초산모의 모성역할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예측적 설

계로서 , 상황관련이론 (sit u at ion relat in g th eory) 수

준의 관계성 조사연구이다 .

2 . 연구도구

1)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지지의 배분에 관련된 사회

적 유대의 집합체이다 . 사회적 네트워크는 구조적 특성 ,

상호작용적 특성 , 기능적 특성을 가진다 (Ant onu cci &

Akiyama , 1987 ; Bowlin g & Br owne , 199 1) . 본 연

구에서는 초산모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초산모가 지속적

으로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의 집합 으로 정의하며 , 배우

자 , 시가 친족 , 친정 친족 , 친구 , 이웃 , 동료 , 의료인 (전

문적 지원자) 등 일곱 가지 지지응답범주들을 포함한다 .

사회적 네트워크 도구는 먼저 네트워크 경계를 설정하

고 구성원을 규명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를 추출하도록 하

였다 . 이렇게 추출된 사회적 네트워크에 근거하여 사회

적 네트워크 특성과 기능을 측정하게 되므로 이 연구에

서 사용되는 척도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 본 연구에서

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원효종 (199 7)이 개발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 .

척도의 신뢰도는 각 항목별 1-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조사방법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1 , 2차 응답이 쌍을 이루는 3 1부를 분석하였다 .

크기의 상관관계계수가 0 .88 , 중첩비율은 86 %로 두 조

사시기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원간에는 일관성이 비교

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 척도

구조적 특성변수는 크기 , 밀도 , 동질성의 3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고 , 응답자와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원간

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크기는 초산

모에게 정서적 , 서비스 , 물질적 , 정보적 , 사회활동적 지

원 중에서 최소한 한 지원이라도 하는 것으로 거명된 사

람의 수로 산출하였다 . 상관관계 계수는 0 .88 , 중첩비율

은 86 %로 나타났다 . 밀도는 응답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원 각자가 전체 네트워크 구성원 중 몇 명과 서로

알고 지내는 지를 질문하는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상관관계 계수는 0 .84로 나타났다 . 동질성은 사회적 네

트워크 구성원 각자의 생활수준이 응답자와 비교하여 어

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하는 단일 문항을 통하여 측정하

였다 .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원의 총수에 대한 거의 같다

에 응답한 빈도수의 백분율로서 산출하였고 , 상관관계

계수는 0 .6 3으로 나타났다 .

(2 ) 사회적 네트워크 상호작용적 특성 척도

상호작용적 특성은 관계범주별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 52 -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9권 제1호

을 평가하는 것으로 , 지리적 근접성 (평균적으로 응답자

의 거주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사는지 , 상관관계 계수

0 .73) , 지속성 (평균적으로 알고 지낸 기간이 어느 정도

인지 , 0 .89 ) , 접촉빈도 (평균적으로 얼마나 자주 전화하

거나 만나는 지 , 0 .82) , 친밀성 (구성원 각자와 얼마나

친밀한 지 , 0 .84 ) , 만족도 (주는 도움에 대한 만족 정도 ,

0 .90) , 방향성 (평균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고 받는지 ,

0 .6 3)으로 구분한다 . 각 특성별 부여된 점수산출은 전체

사회적 네트워크 관계 범주별 응답점수를 합한 후 응답

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원의 수로 나누어 평균점수로

하였다 .

(3) 사회적 네트워크 기능 척도

본 척도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기능을 정서적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개인을 위로하거나 능력을 인정하

고 존중해 주는 정도 , 상관관계 계수 0 .92) , 서비스 (개

인의 일손을 도와주는 정도 , 0 .80) , 물질적 (물품과 금전

을 대여하거나 제공하는 정도 , 0 .70 ) , 정보적 (개인의 문

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 , 0 .84 ) , 사회활

동적 (개인의 여가활동에 동반해 주는 정도 , 0 .73) 지원

으로 구분하여 총 5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었다 . 각 하

위영역을 2문항씩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전체

사회적 네트워크 관계 범주별 응답한 기능점수를 합한

값을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와 문항수로 나누어 평균

기능수행 정도 점수로 산출하였다 .

2 ) 초산모 모성역할

영아기에 아기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주요한 초

산모의 모성역할은 예방접종 , 모유수유 실천 , 이유식 실

천 , 사고예방 실천 등을 의미한다 (Bau sell , 198 5) . 본

연구에서는 4- 12개월의 첫아이를 가지고 있는 초산모를

대상으로 모유수유실천 , 이유식 실천행위 , 사고예방행위

실천정도로 측정하였다 .

( 1) 모유수유 실천 정도

모유수유 실천 정도는 WHO에서 제시한 영아영양 분

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Helsin g , 1985) . 이는 고형

식 유무와는 관계없이 모유만 먹이는 경우 , 모유를 분유

보다 더 많이 먹이는 경우 , 모유와 분유를 반반 먹이는

경우 , 모유를 분유보다 적게 먹이는 경우 , 분유만 먹이는

경우 , 즉 모유수유 중단 등으로 분류하여 6개월 이하의

경우는 조사 당시까지 , 7개월 이상부터는 6개월까지의

모유수유 실천 정도를 누적하여 파악하였다 .

(2 ) 이유식 실천행위 , 사고예방행위 실천

이유식 실천행위 , 사고예방행위 실천은 이건세 , 전경

자 , 박은옥 및 장인순 (200 1)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 출생후 4- 7개월 (총 2 1 , 15문항) , 8- 12개월 (총 29 ,

24문항)로 구분하여 해당월령별로 조사하였고 , 측정척도

는 전혀 그렇지 않다 (1)부터 항상 그렇다 (4 )까지의 4점

척도이며 ,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에 표시하도

록 하였다 .

(3) 초산모 모성역할긴장

초산모 모성역할긴장은 Hobbs (1965)와 St effensmeier

( 1 9 8 2 )의 도구를 수정한 고효정 ( 19 9 5 )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 총 2 8문항으로 , 측정척도는 전혀 아

니다 ( 1 )부터 그렇다 (4 )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득

점점수가 높을수록 초산모의 모성역할긴장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 본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

뢰계수는 고효정 ( 19 9 5 )의 연구에서 0 .8 6 - 0 .8 9로

나타났고 , 본 연구에서는 0 .8 7이었다 .

3 . 자료수집

설문조사 협조가 가능한 일부 보건소 (서울시 S구 , Y

구 , J구 , 충남 A시 , 충북 C시 , 제주)에 내소한 자 중 4

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첫아이 (fir st - t im e baby)를 가

지고 있는 어머니로 설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 설문조사 방법은 자가 기입식

과 설문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직

접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 조사기간은 200 1년 1월 29

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간으로 총 257명을 조사하였

으나 응답이 불완전한 경우를 제외한 최종 24 7명이 분

석에 이용되었다 .

4 . 자료분석

사회적 네트워크의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와 수정

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검증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

(St ru ct ur al Equ at ion modelin g) 기법으로 LISREL

8 .20 (window-ver s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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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 결과

1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초산모 , 아기 , 배우자 , 가족 환경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초산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 연령은 26- 30세가

64 .8%로 가장 많았고 ,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52 .6% ,

대졸이상 27 .1% , 전문대졸 20 .2 % 순이었으며 , 종교는

무교가 44 .1% , 기독교 36 .0% , 불교 19 .8% 순으로 나

타났다 . 직업이 있는 경우는 25 .9%이었고 , 건강수준은

보통이상의 건강한 편이 66 .0%로 나타났다 . 결혼기간은

1- 2년 미만 39 .8%, 2- 3년 미만 30 .9% 등으로 나타났다 .

영아의 특성을 살펴보면 , 남아가 50 .2%로 남녀 성비

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아기의 월령별 분포는 4- 7개

월 59 .9% , 8- 12개월 40 .1%로 나타났다 . 아기의 출생

시 체중은 2 .5Kg 미만의 저체중아가 4 .5% , 2 .5Kg 이

상의 정상체중아가 9 5 .5%이었다 . 아기 분만방법은 정상

분만이 6 3 .6 % , 제왕절개수술이 36 .4 %로 나타났다 .

배우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 배우자의 연령은 3 1- 35세

가 46 .6%로 가장 많았고 ,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49 .8% , 전문대졸 35 .6% , 고졸 이하 14 .6% 순으로 초

산모보다 교육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

가족 환경의 특성을 살펴보면 , 아기를 제외한 가족수

가 2명인 경우 72 .9% , 3명 이상인 경우 27 .1%로 나타

났고 , 월평균 가족소득은 100- 150만원 미만이 36 .8 % ,

200만원 이상이 2 7 .9 % , 150- 200만원 미만이 2 5 .9% ,

100만원 미만이 9 .3%로 나타났다 .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의 형태는 아파트가 65.2%로 현저히 많았고 , 거주기간은

2년 이하가 46 .9%로 가장 많았고 2- 5년 이하가 33 .1% ,

5년 이상은 20 .0%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

별 분포를 살펴보면 , 서울이 30 .8% , 아산 26 .3% , 충주

19 .8 % , 천안 15 .8% , 제주 7 .3%로 나타났다 .

2 . 초산모의 모성역할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인과모형

1)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본 연구변수의 평균 , 표준편차 , 왜도 (Sk ewn ess ) , 첨

도(Kurtosis)의 서술적 통계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

다변량 정규분포 검정 결과는 부정적이었다(χ2 = 1584 .30 ,

p = 0 .00) . 따라서 모수의 추정방법은 분석되는 자료의

분포에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는 가중최소자승법

(Gen erally Weigh t ed Least Squ are : WLS)으로 추

정하였다 .

<T a b le 1> De s c r ipt iv e s t a t is t ic s f o r s e le ct e d v a r ia b le s in t h is s t u d y

variables Mean (SD) Skewness Kurt osis 2 (p-value)

Social network st ructural
characteristics

Size(x1) 7.88(3 .21) 0 .51 0.69 10.05(0 .01)

Density(x2) 0.62(0 .25) 0 .05 -0.75 14 .05(0 .00)

Homogeneity(x3) 0.61(0 .27) -0 .26 -0.65 11.51(0 .00)

Social network
interactional
characteristics

Duration (x4) 3.59(0 .69) -0 .58 0.72 10.95(0 .00)

Proximity(x5) 3.65(0 .70) -0 .20 -0.33 3.57(0 .17)

Frequency(x6) 3.78(0.72) -0 .63 0.51 9.86(0.01)

Closeness(x7) 2.49(0.34) -0 .08 -0.65 8.81(0.01)

Adequacy(x8) 2.29(0.37) 0.10 -0.05 3.97(0.14)

Direct ion (x9) 3.24 (0.42) -0 .70 2.19 24 .26(0.00)

Emotional Emot ional (y1) 3.75(0.63) -0 .26 0.07 3.42(0.18)

Service Service(y2) 2.82(0.83) 0.4 1 -0.24 5.60(0.06)

Mat erial Mat erial (y3) 3.10(0.86) 0.35 -0.42 6.75(0.03)

Informat ion Informat ion (y4) 3.21(0.80) 0.12 -0.45 3.97(0.14)

Social companionship Social companionship (y5) 1.97(0.68) 1.56 4.18 43.53(0.00)

Mat ernal role st rain Mat ernal role st rain (y6) 2.64 (0.43) -0 .00 -0.37 1.54 (0.46)

Mat ernal role

Breast-feeding(y7) 0.48(0.28) 0.64 -0.97 43.44 (0.00)

Weaning(y8) 2.77(0.52) - 1.02 2.13 26.16(0.00)

Accident prevention (y9) 3.32(0.42) -0 .59 0.22 7.6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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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설적 모형과 수정모형의 부합도 검증

공변량 구조분석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간명한

모델을 찾는 것이나 부합도를 유지하면서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

과 수정모형의 부합지수를 비교하면 <Table 2>와 같다 .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는 2 , 2 / df , RMR , CN 등의

부합지수가 부적합하여 모형의 수정이 필요하였는데 , 수

정모형에서는 표준카이자승값이 1 .4 8로 최적 수준 (1∼

2)에 있고 다른 부합지수도 적합도나 간명도에 있어 실

질적인 증진이 있었다 . 특히 원소간 평균자승 잔차

(RMR)는 0 .0 5이하이면 무난한 것으로 보는데 가설적

모형에서는 0 .078로 크게 나타났는데 수정모형에서는

0 .049로 , 유효표본수 (CN )도 200이상이면 이상적인데

222 .5 3으로 이상범위 내로 나타났다 . 가설적 모형의

표준화잔차는 -4 .58 ∼ 4 .07이었으나 수정모형에서는

- 2 .89 ∼ 3 .49로 범위가 축소되었다 .

3) 모형의 수정

(1) 모형의 수정

본 연구에서 모형의 수정방법은 t 값이 1 .96보다 작

아서 유의수준 0 .05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차례로 제

거하고 , 수정지수 (m odificat ion index)가 5보다 큰 경

로를 추가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수정모형을

얻었다 .

방향성과 만족도 , 접촉빈도와 지속성 , 접촉빈도와 지리

적 근접성 , 동질성과 크기 , 이유식과 물질적 지원 , 이유

식과 모유수유 , 이유식과 서비스 지원 , 크기와 사고예방

과의 공분산 상관관계를 추가하였다 . 또한 사회적 네트

워크 구조적 특성에서 서비스 지원으로 가는 경로 , 구조

적 특성에서 물질적 지원으로 가는 경로 , 구조적 특성에

서 사회활동적 지원으로 가는 경로 , 정보적 지원에서 모

성역할긴장으로 가는 경로 , 정서적 지원에서 모성역할긴

장으로 가는 경로 , 물질적 지원에서 모성역할로 가는 경로 ,

서비스 지원에서 모성역할로 가는 경로를 제거하였다 .

(2 ) 수정모형의 요인계수 및 가설 검증

수정모형에서 SMC는 내생변수의 변량이 측정변수에

의하여 설명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 추정된 각 모수의 유

의성 검정은 t값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표준화 요인계수

(st a ndar dized solut ion )를 제시하여 모수의 추정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Table 3>, 수정모형에서 예

측변수가 내생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 , 간접효과 및 총

효과는 <Table 4 >와 같고 , 수정모형의 경로도해는

<Figu re 1>과 같다 .

<T a b le 2 > G o o d n e s s o f f it s t a t is t ic s
2 (p) 2 / df GFI AGFI RMR NFI NNFI CN

Hypothetical model 303.06(.00) 2 .66 0.95 0.92 0.078 0.96 0.97 124 .4 1

Modified model 167.55(.00) 1.48 0.97 0.95 0.049 0.98 0.99 222.53

<T a b le 3 > Lis re l e s t im a t e s a n d s t a n d a rd s o lut io n in m o d if ie d m o d e l

Endogenous Variable Predict ive Variable L .E .1) (S.E .2)) C.S.S.3) t -value SMC

Emot ional
Structural ( 11) 0.08(0.01) 0.30 5.40* 0.58

Int eract ional ( 12) 1.96(0.26) 0.87 7.44*

Service Int eract ional ( 22) 1.97(0.28) 0.62 6.97* 0.39

Mat erial Int eract ional ( 32) 1.86(0.29) 0.58 6.38* 0.34

Information
Structural ( 41) 0.09(0.02) 0.27 5.37* 0.35

Int eract ional ( 42) 1.94 (0.30) 0.63 6.48*

Social companionship Int eract ional ( 52) 1.09(0.19) 0.38 5.83* 0.15

Mat ernal role str ain

Service( 62) -0 .09(0.03) -0 .16 -2.46* 0.05

Material ( 63) -0 .01(0.04) -0 .02 -0.23

Social companionship ( 65) -0 .06(0.02) -0 .09 -2.33*

Mat ernal role

Emot ional ( 71) 0.03(0.01) 0.53 2.17* 0.30

Informat ion ( 74) -0 .01(0.00) -0 .21 - 1.86

Social companionship ( 75) 0.01(0.00) 0.22 2.11*

Maternal role st rain ( 76) 0.01(0.01) 0.11 1.54

1) Lisrel est imat es, 2) St andard Error , 3) Completely st andard solut ion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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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내생변수를 중심으로 이론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

면 , 정서적 지원은 구조적 특성이 지지적일수록 (

11 = 0 .08 , t = 5 .40 ) , 상호작용적 특성이 지지적일수록

( 12 = 1.96 , t = 7 .44 )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T a b le 4 > Eff e c t Co e f f ic ie nt in m o d if ie d m o d e l
Endogenous Variable Predict ive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 -value) Total effect (t -value)

Emotional
Structural ( 11) 0 .08 - 0.08(5 .40*)
Int eract ional ( 12) 1.96 - 1.96(7 .44*)

Service Int eract ional ( 22) 1.97 - 1.97(6 .97*)
Mat erial Int eract ional ( 32) 1.86 - 1.86(6 .38*)

Informat ion
Structural ( 41) 0 .09 - 0.09(5 .37*)
Int eract ional ( 42) 1.94 - 1.94 (6 .48*)

Social companionship Int eract ional ( 52) 1.09 - 1.09(5 .83*)

Mat ernal role st rain
Service( 62) -0 .09 - -0.09(-2 .46*)
Material ( 63) -0 .01 - -0.01(-0 .23)
Social companionship ( 65) -0 .06 - -0.06(-2 .33*)

Mat ernal role

Emot ional ( 71) 0 .03 - 0.03(2 .17*)
Service( 72) - 0 .00(- 1.37) 0.00(- 1.37)
Material ( 73) - 0 .00(-0 .22) 0.00(-0 .22)
Informat ion ( 74) -0 .01 - -0.01(- 1.86)
Social companionship ( 75) 0 .01 0.00(- 1.21) 0.01(2 .09*)
Maternal role st rain ( 76) 0 .01 - 0.01(0 .54)

*p<0 .05

<F ig u re 1> Pa t h d ia g ra m o f m o d if ie d m o d 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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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유의하였다 (가설1 , 가설6 지지됨) . 정서적 지원

이 이들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58%로 나타났다 .

서비스 지원은 상호작용적 특성이 지지적일수록 (

22 = 1.9 7 , t = 6 .97)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도 유의하였으며 , 이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39 %로 나타났다 (가설7 지지됨) . 물질적 지원은 상호작

용적 특성이 지지적일수록 ( 32 = 1 .86 , t = 6 .38 )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으며 , 이 변수

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34 %로 나타났다 (가설8 지지

됨) . 정보적 지원은 구조적 특성이 지지적일수록 (

4 1 = 0 .09 , t = 5 .37) , 상호작용적 특성이 지지적일수록

( 4 2 = 1 .94 , t = 6 .48 )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도 유의하였다 (가설4 , 가설9 지지됨) . 정보적 지원

이 이들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35%로 나타났다 .

사회활동적 지원은 상호작용적 특성이 지지적일수록 (

52 = 1.09 , t = 5 .83)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도 유의하였으며 , 이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15%로 나타났다 (가설10 지지됨) .

모성역할긴장은 서비스 지원이 지지적일수록 ( 62

= - 0 .09 , t = - 2 .46 ) , 사회활동적 지원이 지지적일수록 (

65 = - 0 .06 , t = - 2 .33)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도 유의하였으며 , 물질적 지원이 지지적일수록 (

63 = - 0 .0 1, t = - 0 .23)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 이들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

도는 5%로 낮았다 (가설12 , 가설 15 지지됨) .

모성역할은 정서적 지원이 지지적일수록 ( 71 = 0 .0 3 ,

t = 2 .17) , 사회활동적 지원이 지지적일수록 ( 75 = 0 .0 1 ,

t = 2 .11) 수행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도 유의하였으며 , 정보적 지원이 지지적이지 않을수록

( 74 = - 0 .0 1 , t = - 1 .86) , 모성역할긴장이 높을수록 (

75 = 0 .0 1, t = 1.54) 수행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 이들 변수에 의해 설명

되는 정도는 30 %로 나타났다 (가설16 , 가설20 지지됨) .

Ⅵ . 논 의

본 연구의 이론적 개념틀을 형성하는데 기초가 된

Ant onu cci (198 5)의 사회적 네트워크 인과모형에서 개

인적 , 상황적 특성을 제외하고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적

상호작용적 특성 , 기능적 특성 , 모성역할긴장 , 모성역할의

개념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 모형을 검

증한 결과 최종 내생변수인 모성역할을 설명하는 정도가

28%로 나타났으며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가설적 모형을

확정하였다 . 확정된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는 2 , 2 / df ,

RMR , CN 등의 부합지수가 부적합하였으며 모형의 수

정이 필요하였다 . 수정모형에서는 표준카이자승값 (

2/ df)이 1 .48로 최적 수준 (1- 2)에 있고 다른 부합지수

도 적합도나 간명도에 있어 실질적인 증진이 있었다 . 수

정 모형을 중심으로 초산모의 모성역할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인과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조적 특성 , 상호작용적 특성 모두는 정서적 지원 ,

정보적 지원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 특히 상호작용적

특성이 지지적일 때 정서적 지원 , 정보적 지원이 지지적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각각의 설명력은 58% , 35%이었

다 . 서비스 지원 , 물질적 지원 , 사회활동적 지원은 상호

작용적 특성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고 , 각각의 설명력은 39 % , 34 % , 15%이었다 . 이렇듯

구조적 특성인 크기 , 밀도 , 동질성보다는 지지의 기능에

더 영향을 주는 것은 상호작용적 특성인 지속성 , 지리적

근접성 , 접촉빈도 , 친밀도 , 만족도 , 방향성으로 나타났

다 . 이는 기존 많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연구하는데 구조

적 특성인 크기와 일부 상호작용적 특성에서 지리적 근

접성 , 접촉빈도를 측정하는 정도이었는데 사회적 지지에

관련된 효과 연구를 실시할 때 상호작용적 특성을 좀 더

고려하여 파악하는 것이 설명력을 더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모성역할긴장은 서비스 지원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정모형에서 사회활동적 지원이 유의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가되었다 . 설명력은 가설모형

에서 3% , 수정모형에서 5%로 매우 낮았다 . 유우영 등

(1998)의 연구에서 배우자의 지지 , 자녀의 연령이 많을

수록 전체적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고 , 사회적 지지 중 가사노동 지지가 아동영역 양육스트

레스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와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 그리고 오경희 (1998)의

도시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사교적 지지를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보다 생활긴장감 (결혼생활 , 가족

생활 , 개인 및 사회생활)이 더 낮게 나타난 것과는 일치

하나 수단적 지지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개인 및 사회

생활긴장감이 더 높게 나타난 것과는 반대된다 . 이것은

도시주부 조사대상의 연령이 30-4 0대로 60 %이상으로

수단적 지지는 받는 사람에게 부담과 긴장감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인 초산모와는 다른 양상을 나

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모성역할은 정서적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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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적 지원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고 , 설명력은 가설모형에서 28 % , 수정모형에서 30 %로

나타났다 .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정보적

지원은 오히려 모성역할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 모성역할긴장이 높을수록 모성역할 수행수준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에서 정서적 지원이

모성역할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Brown (1986) , Sh eresh efsky et al . (19 74 ) ,

Tarkk a et al . (1999 )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

또한 사회활동적 지원이 모성역할에 유의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이는 모성의 사회적 지지가 사회

적 관계에 참여하고 사회적 모델의 관찰로 자녀의 인지

와 사회적 자극을 직접적으로 준다는 보고 (Cochr a n &

Bra ssard , 1979)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 즉 초산모와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지원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부

모역할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고 , 본 연구결과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성역할긴장을 유의하게 낮춘다 .

Walk er & Riley (200 1)도 부모교육 효과에서 개별적

소식지 활용과 그 내용의 사회적 네트워크 내 공유는 부

모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 부모의 역할

에 대해 배우는 동안 존재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이

의미있음을 보여준다 . 최근 국내 한 연구에서는 집단 사

회적 지지와 개별 사회적지지 간호중재가 천식아동을 돌

보는 가족의 부담감과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지 실험연구를 수행한 결과 집단 사회적 지지가 개별 사

회적 지지보다 천식아동 가족에게 더 효과적이라고 제시

하였다 (전화연 , 1999) . 따라서 의료기관 (보건소)이나 간

호사는 일회적인 교육 정보 제공에 그치지 말고 비슷한

요구가 있는 이들에 대한 놀이 , 오락적 요소도 포함된

자조모임과 같은 계속적인 관계형성을 돕는 역할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의 효과를 충분히 고려한 접근들이 요구

되어진다 .

Ⅶ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산모의 모성역할 중 영아의 건강향상 , 건

강증진을 위한 행위로 모유수유 실천 여부 , 이유식 실천

행위 , 사고예방 행위와 초산모의 역할긴장에 영향을 미

치는 사회적 네트워크 관계를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사

회적 네트워크 가설적 인과모형을 근거로 설정된 본 연

구의 가설적 모형을 공변량 구조분석으로 모형의 부합도

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가설검증을 하였다 . 모형의

간명도와 부합도를 높이기 위해 경로를 추가 또는 제거

하여 수정모형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사회 지원체계 강화

를 위한 지역사회 모자보건사업의 수행 전략을 위한 자

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적 상호작용적 특성은 사

회적 네트워크 기능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하

였고 사회적 네트워크 기능은 5개의 하부 기능

을 각각 내생변수로 각각 모성역할긴장과 모성

역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배열하여 모형을 검

증한 결과 최종 내생변수인 모성역할을 설명하

는 정도가 28 %로 나타났으나 , 확정된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는 χ2 , χ2 / df , RMR , CN 등의

부합지수가 부적합하였으며 모형의 수정이 필요

하였다 . 수정모형에서 적합도나 간명도에 있어

실질적인 증진이 있었으며 최종 내생변수인 모

성역할을 설명하는 정도는 30%이었다 .

둘째 , 초산모의 모성역할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인

과모형을 살펴보면 정서적 지원 , 정보적 지원은

구조적 특성 , 상호작용적 특성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 서비스 지원 , 물질적 지원 , 사

회활동적 지원은 상호작용적 특성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모성역할긴장은

서비스 지원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고 , 수정모형에서 사회활동적 지원이 유의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가되었다 . 모성역할은

정서적 지원과 사회활동적 지원만이 유의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에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한계점에 근거

하여 추후 연구과제를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모성역할에 직접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나타내는 것은 단지 정서적 지원 , 사회활동적

지원이었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전체적으로 모성

역할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고려하여 설명력

이 가설모형에서 28% , 수정모형에서 30 %로 나

타났다 .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와 모성역할긴장

이외 모성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구학적

특성 및 요인들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2 )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를 4- 12개월의 첫아이

를 가지고 있는 초산모로 국한하고 있고 주로 보

건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비슷한 계층이 선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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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는 등 제한되었기에 출생부터 각 시

기별 아기의 성장 발달과 함께 변화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이에 영향받는 모성역할에 대한 전체

적이고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초산모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된 프로그램 (예 : 가정방문 , 자조모

임 등)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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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s t r a c t -

A Deve lop m en t of t h e Soc ia l
Network Mod e l for t h e Ma t e rn a l

Role of Fir s t - t im e Mot h e r

J ang , In Su n *·Chu ng , Y eon Kang **

P u rpos e : Th e pur pose of t his st u dy wa s t o

evalu at e th e fa ct or s wh ich ar e r elat ed t o t h e

mat er nal r ole per form an ce of fir st - t im e mot h er

t o improve th e h ealth of infa nt . Specifically a

basic h ypoth et ical m odel wa s developed ba sed on

th e previou s st u dy abou t a model of social

net work s .

M et h od : Th e survey wa s done from J a nu ary

t o F ebru ary in 200 1. Tot al 2 57 mot h er s wh o

h ave fou r t o twelve month old fir st - t im e baby

wa s int erviewed in five commu nity h ealth cent er

ar ou n d cou nt ry (Seoul , Ch ou ng-j u , Asa n ,

Ch eon- a n , J eju ) . Fin ally 24 7 dat a wa s a n alyzed .

Dat a a nalysis was done wit h LISREL 8 .20

progr am for covar ia nce st ru ct ur al a nalysis .

Re s u l t s : Com pared t o th e hypoth et ical model ,

t h e r evised model h a s becom e par simoniou s a nd

h a d a bet t er fit t o th e dat a ( 2 = 167 .55 (p값

= .00) , 2 / df = 1 .48 , GF I = 0 .97 , AGF I = 0 .95 ,

RMR = 0 .04 9 , NF I = 0 .98 , NNF I = 0 .99 , CN =

222 .53) . All pr edict ive variables of th e mat ern al

r ole of fir st - t im e moth er explained 30% of t ot al

var ia n ce in m odel . Social net work st ru ct ur al

ch ara ct er ist ics a nd social n etwork int er act ional

ch ara ct er ist ics h a d significant effect on t h e

em ot ional su pport a nd t h e informat ion su pport .

An d social net work int er a ct ion al ch ara ct erist ics

h a d significa nt effect on t h e service su pport ,

m at erial su ppor t an d social compa nionship

su pport . Th e service su ppor t a nd social

companion ship su ppor t h a d significa nt effect on

t h e mat er nal role st r ain . Th e emot ional su ppor t

a n d th e social compa nion ship su ppor t h a d

significant effect on th e mat ern al role of

fir st - t im e mot h er .

Con clu s i on : As th e con clu sion of th is st u dy ,

t h er e is in need of th e developin g t h e

progr ammes focu ssed on t h e social net work for

t h e fir st - t im e mot h er .

Key w o rd s : Social Net work , Fir st - t ime Moth er ,

Mat er nal Role , Model

* Part t ime lectur e , Department of Nur sing , Sunlin College
** Professor , Department of Nur sing, Chung-Ang Univer si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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