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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랜 기간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 사회는 정상 가족 규범

에 기반하여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규범에 속하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는 편견과 차별적 태도, 구별 짓기 현상이 매우 심각하였

다(Sung, Kim, Lee & Park, 2016; Park et al., 2017). 현대 산업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한부모 가족과 다문화 가족의 증가

로 인한 가족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유연성이 증가하였고(Lee, 

2017), 미혼모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10대 청소년 미혼모가 많

았다면, 최근 연령, 학력, 계층이 다양한 배경을 보이고 있고, 자

발적 비혼과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 또한 증가하였다(Lee, 

2017; Song & Ryu, 2018).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미혼여

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성적으로 문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Tschida, 2016), 미혼모에 대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

차 없이 아기를 임신하거나 분만한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Song & Ryu, 2018). 이에 미혼모 가족은 동거, 이혼이나 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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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른 이유로 인한 한부모 가족에 비해 더 많은 차별과 낙인

을 경험하게 된다(Kim, 2015; Lee, 2017; Sung et al., 2016).

미혼모들은 원치 않거나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의 임신으로 

인한 충격과 두려움, 원가족과 친부의 거부에 따른 고립감 등으

로 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Kim, 2015) 미혼모에 대

한 부정적 인식과 지원체계의 미비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갈등

과 위기가 더욱 커진다(Lee, 2017; Sung et al., 2016; Yi & Kim, 

2019). 또한, 미혼모 자신도 정상 가족 규범을 수용하고 있어 

자신을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일탈자로 여기기 쉬운데 이때 

차별과 배제의 경험은 미혼모들이 미혼 출산에 대해 스스로 일

탈적 사건으로 각인 및 수용하는 계기가 된다(Jeoung & Lee, 

2020). 이는 높은 수준의 우울과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저

하,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게 되며(Jo et al., 

2018; Manuel, Martinson, Bledsoe-Mansori, & Bellamy, 

2012; Sung et al., 2016; Yi & Kim, 2019), 자녀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Kleiber & Dimidjian, 2014) 더 전문적이고 

민감한 돌봄이 필요하다(Malmquist, Jonsson, Wikstrom, & 

Nieminen, 2019).

미혼모들은 심리적 혼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 부족, 

늦은 임신 사실 인지뿐만 아니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 대한 우려와 병원이 주는 심리적 위축감으로 의료서비

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해 모성과 태아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Kim, 2015; Lim & Jo, 2018; Sung et al., 2016). 보건의료전문

가들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의 건강, 영양, 보건 등에 대해 전

문적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외 출산에 대한 부정

적 인식과 결혼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한 부정적인 태도나 개

인의 내적 갈등은 돌봄 제공 시 미혼모에게 전달되어 심리적 상

처를 줄 수 있다(Jo & Jun, 2019; Sung et al., 2016). 미혼모들

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두려움, 죄의식, 수치심, 차별과 배제가 보건의료전문가

들의 부정적 인식과 차별 경험을 통해 더욱 강화되게 되며

(Kim, 2015; Sung et al., 2016), 특히,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보

건의료전문가인 간호사와의 상호작용 경험은 미혼모에게 심

리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미혼모들

의 상황적 특성상 상대의 사소한 행동에도 차별인지 우연한 반

응인지 갈등하게 되고(Jeoung & Lee, 2020), 차별적 대우와 무

시당함을 더욱 크게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이들을 돌보는 간호

사의 가치와 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Jo & Jun, 2019). 

미혼모에 대한 간호사 및 보건의료전문가의 돌봄에 대한 선

행연구(Kim, 2015; Lim & Jo, 2018; Sung et al., 2016)를 살펴

보면, 미혼모들은 병원의 보건의료전문가들로부터 모성의 권

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과 부정적인 인식을 직접 경험하며,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 요구 및 자신의 신분 노출에 부주의 

및 불친절한 의료서비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

구(Kim, 2015; Lim & Jo, 2018; Sung et al., 2016)는 미혼모들

이 느끼는 보건의료전문가들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태도이

므로 미혼모들의 일방적인 경험이나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미혼모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경험과 관련한 연구들은 미혼모들이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를 

드러내는 데에만 집중되어왔고(Song & Ryu, 2018), 돌봄 제공

자의 경험은 간과되어 왔다. 미혼모를 돌보는 산과와 신생아 

파트 간호사를 대상으로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1편(Jo, 2021)이 있으나 이는 질문지를 활용한 조사연구이므로 

미혼모를 돌보는 간호사의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경험을 확인

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 참여한 

간호사의 경험을 파악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필요가 있

다(Lim & Jo, 2018).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돌봄을 제

공한 산과와 신생아실 간호사의 미혼모 간호 경험을 탐색하고

자 함이다. 이에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미혼모에게 돌봄을 제공한 경험과 미혼모 간호에 대

한 인식은 어떠한가?”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사를 대상

으로 미혼여성의 임신과 출산 시의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질적 내용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 돌봄을 제공한 간호사의 간호 경험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귀납적 연구이다. 질적 내용 분석은 탐구하고자 

하는 사건을 참여자의 언어로 표현하고 포괄적으로 요약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향후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Sandelowski,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내용 분석을 통해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 과

정에서 미혼모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보건의료전문가인 간호

사의 경험과 관점을 총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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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기준은 1년 이상 산과와 신생아 파트

에서 근무하면서 미혼모의 임신과 분만, 산후 간호 또는 신생아 

간호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이다. 참여자 표출은 연구자

가 서울과 부산 소재 2개 병원 간호부에 협조를 요청하여 모집

한 연구참여 희망자로부터 눈덩이 표출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혼모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이 연령, 직위, 부서, 결혼 및 자녀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선행연구(Jo, 2021) 결과를 고려

하여 목적적 표본추출을 하여 총 12명을 모집하였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IRB 승인을 받은 후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다. 면담은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하

였다. 참여자 중 10명은 각 1회, 2명은 2회씩 면담하여 총 면담 

횟수는 14회였다. 1회 면담 시간은 평균 60분가량 소요되었다.

면담은 자유롭게 참여자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도록 비구조

화된 질문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

기 위해 연구자는 판단중지 기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은 ‘미혼모 간호 경험은 어떠한가?’와 ‘미혼모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이다. “미혼모 

또는 그 자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입질문)로 시

작하여 “미혼모와 자녀를 간호하기 전의 미혼모와 자녀에 대

한 인식은 어떠했습니까?” (전환질문), “미혼모와 자녀를 간호

하였을 때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간호사로서 미혼모와 자녀

를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본 질문) 등의 주요 질문을 

바탕으로 참여자가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고 경청하였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중에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

오” (마무리 질문)로 면담을 마무리하였다. 12번째 참여자의 

면담 후 더 이상 새로운 의미진술이 발견되지 않아 자료수집을 

종결하였다. 인터뷰는 일관성을 위해 연구자 중 한 사람이 진행

하였으며, 참여자들이 충분히 생각한 후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경청하였다. 또한, 의문스러운 내용은 

재질문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면담 시작 전, 면담내용의 

녹음에 대해 동의를 얻은 후 녹취하였으며, 자료의 신뢰성 확보

를 위해 면담 후 2~3일 내에 면담내용을 그대로 필사하였다.

4. 자료분석

면담내용을 필사한 자료는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듣고 읽었

고, 의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일부 참여자에게 2차 면

담을 실시하여 면담내용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Elo와 Kyngas (2008)의 질적 내용 

분석 연구방법에 따라 대상자 모집 및 자료를 수집하는 준비단

계, 내용분석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조직화 단계, 분석 결

과를 제시하고 보고 단계의 과정을 수행하였다. 첫째, 자료분

석은 매회 인터뷰 종료 후에 연구보조원이 필사한 후 인터뷰를 

진행한 연구자가 필사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문장을 분석단위로 하여 연구

의 주요 질문별로 의미 있는 진술들을 표시하여 주요 내용을 파

악하였다. 셋째, 31개의 주제와 10개의 주제 모음으로 도출하

였다. 전 과정에서 필사본을 정리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다음 자료수집에 활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순환적으로 분석

되도록 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ear) 20's
30's
40's
50's

5
2
3
2

(41.6)
(16.7)
(25.0)
(16.7)

Type of hospital Tertiary hospital
General hospital
Women's hospital

 5
 3
 4

(41.7) 
(25.0)
(33.3)

Clinical career (year) ＜3 
3~9 
10~19
≥20

 3
 2
 3
4

(25.0)
(16.7)
(25.0)
(33.3)

Career of current work 
department (year)

＜3
3~9
≥10

 5
 6
1

(41.7)
(50.0)
(8.3)

Working field Obstetrics
Neonatal care unit
Nursing department

 8
 3
1

(66.7)
(25.0)
(8.3)

Occupational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Unit manager

 6
2

 4

(50.0)
(16.7)
(33.3)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6
6

(50.0) 
(50.0)

Children status Yes
No

 6
 6

(50.0) 
(50.0)

Experience contact with 
unmarried mother

Yes
No

 2
10

(16.7)
(83.3)



 Vol. 30 No. 3, 2023  171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간호를 제공한 산과와 신생아 파트 간호사의 경험

5. 연구의 타당성 확보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과 Guba  

(1985)가 제시한 평가 기준을 따랐다. 첫째 사실적 가치(truth 

value)를 확보하기 위해 면담 내용은 녹음하여 면담 직후에 필

사하였으며, 참여자의 표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면담 완

료 후 최종 기술된 결과의 내용 검토를 허락한 2명의 참여자에

게 인터뷰 내용이 잘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둘째, 적용

성(applicability)을 위해 목적적 표본추출을 통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

하여 참여자와 연구 현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참여자의 진술이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은 연구자 1인이 자료수집 과정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였고, 분석 과정을 미혼모에 대한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지속적인 자문을 받고 연구대상과 관

련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립성(neutral-

ity)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의 편견과 가정을 배제하려고 노

력하였으며, 자료분석과 연구결과 해석 시 의미가 불명확할 경

우 참여자에게 다시 질문하여 참여자가 의도한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자료수집에 앞서 C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

인을 받았다(CUPIRB-2017-048). 연구자는 연구참여 전 연구

의 목적과 방법, 면담 참여에 따른 위험과 이점, 비밀 보장에 대

해 설명하였다. 원하지 않는 경우 면담을 중단하고, 면담 종료 

후에도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을 약속하였다.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면담내

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신원

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고 각 대상자의 고유번호를 부여한 

녹음파일, 필사본은 연구자가 관리하여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

록 하였다. 연구자는 감사의 의미로 연구참여자에게 소정의 사

례비를 제공하였다. 

7.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 중 1인은 산과 및 소아과 파트에서 약 8년간 근무

하면서 미혼모와 미혼모의 자녀를 간호한 경험이 있다. 또한, 

미혼모와 간호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미혼모와 의료인의 

상호작용 경험과 미혼모에 대한 인식 등을 주제로 다수의 연구

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질적 내용 분석 연구를 2회 실시한 경험

이 있다. 연구자들은 대학원과 학회에서 주관하는 질적연구 교

육과 세미나, 학회에 다수 참석하였으며, 미혼모의 경험과 사

회적 시선, 권리 찾기 등을 다룬 서적과 영화를 섭렵하였다. 또

한, 연구자들은 자료수집과 분석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반성 과

정을 통해 개인의 편견과 경험이 의미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방

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사의 미혼여성 임신과 출산 간호 경험과 관련하여 12명

의 참여자로부터 추출한 주요 진술 375개 중 78개의 의미를 구

성하였고, 이들 주요 진술에서 주의 깊게 구절과 문장을 확인한 

후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여 31개의 주제(themes)를 추출하였

다. 주의 깊게 구절과 문장을 확인하여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

여 총 12개의 주제모음(theme clusters)과 4개의 범주(cate-

gories)를 도출하였다(Table 2). 

범주 1. 미혼모를 대할 때 느끼는 감정

1) 미혼모와 자녀에 대한 연민

참여자들은 기혼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자랑스러워하고 

드러내는 분위기 속에서 미혼모들은 임신을 숨기고 주변의 시

선을 의식하는 현실에 의해 받는 상처가 마음이 쓰인다고 하였

다. 자녀를 대할 때, 엄마의 선택으로 결정된 아이의 운명과 사

랑받는 아이들 틈에 혼자 있는 아이가 애처롭고, 아이가 순탄하

게 잘 성장하기를 바랐다. 또한 엄마와 아이만이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에 대해 속상함과 연민을 느꼈다. 

엄마는 선택을 했지만 아기는 선택권이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렇

다하기 보다는 아기가 안쓰럽다? 안타깝다. 자기가 선택

하지 않은 삶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성장하면서 계속 극복

해야 하는 그런 과제 같은 느낌을…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참여자 10)

2) 미혼모 자신과 자녀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실망

참여자들은 미혼모들이 피임을 잘하지 못한 것과 태동 인지, 

생리 중단, 체형 변화와 같은 자각할 수 있는 여러 신체 변화가 

있음에도 분만이 가까울 때까지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

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또한 반복되는 임신과 계속 바뀌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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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낙태나 입양 결정에 신중하지 않은 태도에 실망하였다. 

미혼모들이 임신을 인지하고도 술과 담배를 계속하고, 자신의 

출산 기록과 병원비에만 관심을 갖고 태아에 대해서는 무관심

함에 화가 났다. 또한, 국가지원금을 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출

산하고 자녀는 잘 케어하지 않는 일부 미혼모들을 보면서 전문

가로서의 책임과 실망감으로 갈등하기도 하였고, 버려지거나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낙태나 입양에 대

해 부정적이었던 가치관과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였다.

환자한테 바로 물어보는 게 ‘술 담배 해요?’ 이거거든

요. 그리고 ‘왜 안 갔어요?’ 저도 모르게 약간 혼내는 거죠. 

이해를 해줘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야 하는데 이해가 안가

니까.… (중략) 생리를 안 하면 임신이라는 생각이 들거고 

태동이 느껴질텐데 술, 담배를 계속하고… 아기가 너무 

Table 2. Nurses’ Nursing Experience of Pregnancy and Childbirth in Unmarried Mother

Categories Theme clusters Themes

Feelings 
toward 
unmarried 
mothers

Compassion for unmarri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 A mother who must carry scars in her heart for the rest of her life
· A child who has no choice in their destiny
· Wanting the child to grow up smoothly
· The weight of life that only the mother and child must bear

Disappointment in the 
irresponsible attitude of 
a mother to herself and 
her children

· Frustration at not recognizing pregnancy until just before delivery
· Disappointment in recurring pregnancies and changing partners
· Indifference to children’s health and life
· Changes in values of life

Acceptance over time · Increased understanding with age and experience
· Empathizing with unmarri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by raising children
· Experiencing no difference in motherhood

Difficulties 
faced when 
caring for 
unmarried 
mothers

Childbirth and parenting are 
not taken for granted

· Unfortunate pregnancy and childbirth
· Intervening maternal and family crises
· Burden and regret of the intervention
· Rejection of childbirth and having a child

Coming to the hospital when 
delivery is imminent

· High-risk deliveries owing to lack of prenatal care

Need to find a connection · Difficulty in identifying guardians
· Possibility of running away

Having carefulness · The information required to obtain a birth certificate is inaccurate
· Need to know the situation of the unmarried mother and the intention to raise 

the child
· Not sure how to deal with it

Nursing 
moving 
forward 
together

Nursing with consideration · Waiting for the decision
· Keeping it hidden
· Caring about maternal privacy

Support for self-reliance · Providing information for self-reliance
· Linkage to social services for strategies to improve care for unmarried mothers

Strategies to 
improve care 
for unmarried 
mothers

Activation of visiting nursing · Supporting child’s health and parenting through visitor nursing
· Contraceptive education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unplanned pregnancy

Providing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 Provision of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Training for improving unwed 
mother medical service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 Precautions when dealing with unmarried mothers
· Education on resources available to unmarried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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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하고, 산모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나고, 입양을 보

내면서 아기보다는 자기 의료 기록, 돈 걱정… 3년 동안 

일하면서 한 번도 긍정적인 경험이 없었어요. 한 분도 없

었어요!(참여자 8)

3)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용

참여자들은 미혼모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과 편견이 있었으

나 나이가 들고, 자신이 출산과 양육을 경험하면서 지지체계 

없이 혼자 양육해야 하는 미혼모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신의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아이와 또래의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었으며, 

자녀를 책임지는 미혼모들을 경험하면서 미혼모들에 대해 수

용적인 태도로 변하였다.

처음에 사실 일을 할 때는 일하기에도 바쁘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린데 또 사고 쳐서 저랬네.’ 이

런 인식이었는데 지금은 여자만 손해보는 느낌이고. 분명

히 둘이 좋아서 이렇게 했겠지만 근데 결국에 책임은 왜 

여자가 혼자만 져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

었어요. 지금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뭔

가 많이 들어서 자기는, 본인 스스로는 얼마나 더 당황스

럽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

씩 변했던 것 같아요.(참여자 7)

범주 2. 미혼모 간호 시 마주하는 어려움

1) 당연하지 않은 출산과 양육

참여자들은 일반 기혼 산모와 달리 미혼모의 경우 자녀를 출

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

은 미혼모들이 파트너와 가족, 지인 등 주변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된 상태에서 출산과 양육 여

부를 갈등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이때, 출산과 낙태, 양육과 

입양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미혼모에 대한 자신의 개입이 두 

사람의 인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염려

와 미혼모가 임신 유지나 양육을 포기한 경우, 한 번 더 설득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감이 든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미혼

모들은 분만 후 아기를 보지 않고 거부하고,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님에도 중단을 요구하는 등 수용할 수 없는 요구

를 하면서 자신의 자녀를 거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수유할 건지 물었을 때도 그렇고 대부분은 묻기 전에 

먼저 알아서 차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안보겠다고, 

딱 낳자마자, 응 분만실에서 그런 식으로 인계가 오는 거

죠. 그런 식으로. 분만을 하게 되면 아기 우는 것도 보고 안

아보기도 하는데 안보겠다고 하고 그냥 데리고 가라고 이

런 식으로 보니까.(참여자 4)

제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게 그 분들의 인생을 모르잖

아요. 나중에 제가 이게 좋게 흘러갔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나중에 아니었으면 어떡하나 그런 것들도 조금 있

고, 아닌 방향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 산모보

다도 이 뱃속에 있는 애기한테도 죄책감 같은 것들… 제

가 좀 더 설득을 했어야 했지 않은가, 적극적으로 말려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주수가 큰 애기들은 그럴 때 있죠. 

예, 힘들어요.(참여자 11)

2) 분만이 임박해서야 병원에 옴

참여자들은 미혼모들이 임신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임신임

을 알고 있어도 두려움과 부끄러움, 병원비에 대한 부담 등으로 

산전 진찰을 잘 받지 않다가 분만이 임박한 상황이 되어서야 병

원에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분만 진행 속도와 산모와 태

아의 예후를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임신 횟수와 주수 및 산모와 

태아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는 채로 급박하게 입원과 분

만을 진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 병원에 오는 미혼모는 주로 응급으로 오는 산모가 

많아요.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몇 번 왔었거든요. 거기서 

배가 아파서 갔는데 분만이니까 싣고 오는 거죠. 병원에

서 구급차로. 그런 걸 보면 제 생각에는 산전 진찰은 그렇

게 많이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EDC도 잘 모르고… 첫 

번째 임신인지 두 번째 임신인지에 따라서. Multi가 되면 

급박하게 나오니까.(참여자 3)

3) 연고를 찾아야 함

참여자들은 보호자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녀를 유

기 및 잠적한 미혼모로 인해 사건보고서 작성, 경찰신고 등 행

정업무 처리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다. 이에 보호자가 확

실하지 않은 미혼모의 경우 탈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간호를 

해야 했다.

미혼모가 왔을 때 일단은 음… 연고가 없이 오는 경우

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부모를 찾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어려웠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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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모르고 온 상태에는 딸에 대한 질책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봐야 되고…(참여자 5)

저희가 루트를 잘 안 빼요. 미혼모들이 오면 음 대부분

이 Hb도 되게 낮고 영양적인 부분이 많이 안되다 보니까 

루트도 꼽고 철분제도 맞고 이러는데 탈원 위험이 있어 보

이는 사람들은 루트를 퇴원하는 날까지 꼽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빼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1층에서 옷을 다 갈

아입고, 1층 화장실에서 이렇게 하고 가는 경우가 있던가. 

원무과에서 사원보고서 내면 알아서 찾아가지고 하더라

고요.(참여자 2)

4) 조심스러움

참여자들은 출생증명서에 필요한 행정 절차뿐만 아니라 미

혼모가 처해진 상황과 미혼모의 자녀 양육과 입양 결정에 따라 

간호와 사회서비스 지원이 달라져 미혼모가 느끼기에 불편한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다른 산모

들의 임신과 출산에 스스럼없이 축하의 마음을 전하나 미혼모

의 경우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난감하여 필요한 질문만 하게 된다

고 하였다.

분만실에서 산모를 대해야 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 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전 지식도 별로 없고 이 사람에 대

해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를 하다보니까 되게 조

심스럽고,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비밀스럽고 그런 느낌이 

커서… 산모도 외롭게, 물론 동거인도 있기는 했지만 편

하게 있지는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참여자 11)

범주 3. 함께 가는 간호

1) 배려하는 돌봄

참여자들은 미혼모와 자녀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사항이므

로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의 결정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

었으며, 조심스럽게 배려하였다. 참여자들은 미혼모인 사실에 

대해 필수 인력 외에는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지 않고, 외부와 

개방되지 않은 상담실에서 상담을 실시하는 등 미혼모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의를 기울였고 대상자가 자신을 동정하는 

것으로 느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배려하였다. 또한 의료서비

스 이용 시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보채지 않죠, 왜냐하면 그 순간의 결정이 평생을 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결정을 본인들이 신중

하게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주고…(참여자 2)

직원들끼리 인계를 하고 말은 하지만 철저하게 비밀 유

지는 하죠… 부서에서는 인계를 하지만 미혼모다, 뭐 이

렇게 하는데. 연계된 부서 외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안했던 것 같아요… (중략) 조금 디테일하게 상담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 방이 밀폐되어 있거든요. 문을 닫고 들

어가서 방에서 하고…(참여자 9)

2) 자립을 위한 지지

참여자들은 미혼모가 자립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 사회서비스와 지원제도와 병원비 절감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낳고 난 뒤에 도움을 청하죠. 산모나 보호자가 와서, 어

떻게 하냐고 하면 저희가 그런 기관들이 세 군데 정도 연

결이 되어 있거든요. 간호부나 원무과도 그런 데에 연락

을 해주고. 연결을 시켜주면 그쪽에서 분만비나 조리원비 

지원해주고…(참여자 1)

옛날에 본 산모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걔가 엄마랑 같이 살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간호조무

사 학원 다녀서 조무사 하고 다녀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 

길밖에 몰라서 그런지 그래도 안정적이고, 처음에 아기가 

클 때는 삼교대 안 하는 외래에서 일하고 돈이 좀 더 들 때

는 삼교대 하고 그래도 둘이서 밥은 먹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죠.(참여자 6)

진료비도 너무 비싸고 하니까 보건소 가서 하라거나. 

정 안되면 DC도 좀 해주고. 낳고 나면 실질적인 도움도 좀 

줄 수 있으니까… 병실도 다인실 써라 이런 것도 알려주

고. 그 외에는 뭐 우리가 챙겨줄 수 있는 아기 옷이라든지, 

싸개라든지, 기저귀라든지, 분유라든지. 이런 거는 살짝

살짝 간호사들이 좀 더 챙겨주고 그런 거는 기억이 나요.

(참여자 6) 

범주 4. 미혼모 돌봄 개선 방안

1) 모아 건강을 위한 돌봄 제공

참여자들은 양육 미혼모라 하더라도 임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지체계가 약하여 산후 

관리와 아기 돌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산

모와 신생아 케어에 대한 전문가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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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케어와 신생아 돌봄 지원이 필요하며, 방문간호 시 원치 않

는 임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피임 교육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양육도 가르쳐주고 너무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도 안는 

방법을 보면 엄마도 아직 그런 것 같아요. 임신이 준비된 

상태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위 분위

기도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여

력이 안 되는 거예요.…(중략) 피임교육도 해야 되고. 간

호사들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었는데 둘째 

낳았나? 셋째 낳고 했나? 우리 병원에 과장님이 피임 시술

을 해줬는데, 너는 더 이상 임신하면 안 된다. 이 나이에 뭐

하러 또 임신하노. 계속 피임 설명을 해줬거든. 근데 병원

에서 피임을 하라 이런 설명이 좀 추상적이예요. 사실 그

런 애들은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깐 또 임신이 되 오더라

구요. 어떤 찾아가는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가 들어가야

겠다 이 생각도 했다니깐요? 그래서 가정간호사가 저런 

애들한테 들어가야겠다. 얘들 집에 가서 피임을 자세하게 

가르쳐줘야 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참여자 12)

2)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참여자들은 미혼 상태에서의 임신은 출산, 양육 결성과 상관

없이 심리적 상처를 남길 수 있어 미혼모 자신과 자녀의 심리적 

건강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저는 심리상담도 같이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을 했어요. 분명히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도 마찬

가지고 몰랐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임신이랑 출산이랑 되

게 인생에서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마주했을 때 뭔가 후회, 여러 가지 감정

들이 되게 많이 올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

지를 못 받게 되면 이게 뭔가 트라우마 같은 것처럼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케어가 들어가게 되면 조금이라도 이 사람의 인생

이, 살아가는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참

여자 7)

3) 의료인 대상 미혼모 의료서비스 개선 교육

참여자들은 미혼모가 경제적 사정과 주위의 시선 등으로 산

전 진찰을 잘 받기 어려우므로, 병원 방문 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야 하며, 따라서 의료인 대상으로 미혼모

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산전 진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평일에 이렇게 

시간을 내기도 좀 힘들거고 그렇다고 토요일에 오기도 다

른 사람들이 남편들이랑 좀 많이 오고. 우리나라 산전 진

찰이 참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좀 힘들어서 그렇

게 일반, 정말 대우받는 산모들만큼은 못 한다고 보거든

요.(참여자 6)

저는 요즘에는 자발적으로 미혼모가 되고 싶어서 된 사

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쉬쉬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도 있고, 주

위 사람들에게 미혼모에 어떤 서비스가 있고 의료인이 미

혼모를 대할 때는 이런 점을 신경 써야 하고 하는 어쩌면 

의료인에게 있어야 할 그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을 했어요.(참여자 12)

논 의

본 연구는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간호 경험을 탐색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총 12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 총 4개의 범주, 12개의 주제모음이 포

함되었다. 4개의 범주는 ‘미혼모를 대할 때 느끼는 감정’, ‘미혼

모 간호 시 마주하는 어려움’, ‘함께 가는 간호’, ‘미혼모 돌봄 개

선 방안’이었다.

첫째, 참여자들은 미혼모를 간호할 때 ‘미혼모와 자녀에 대

한 연민’, ‘미혼모 자신과 자녀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용’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미혼모와 자녀에 대한 연민을 가졌고, 

한편으로는 미혼모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하게 되는 양가감

정을 경험하였고, 부정적 경험이 반복되면서 미혼모에 대한 부

정적인 인식이 강화된다고 하였다. 이는 미혼모를 돌보는 의료

진이 미혼모와 미혼모의 자녀에게 연민의 감정을 가졌더라도 

의료현장에서 미혼모가 낙태와 입양을 선택하는 경험이 반복

되면서 실망과 윤리적 갈등에 직면함에 따라 미혼모에 대한 고

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Kim, 2015)와 같

은 맥락이다. 환자에 대한 간호 경험이 부정적일 경우 간호부담

감이 가중되며, 소극적인 간호로 이어지게 되어 치료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고려할 때(Kim & Han, 2020), 

미혼모를 돌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간접 경험의 기

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미혼모의 경우 아이의 친

부와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많고, 문란한 여성이라는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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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과 생계에 대한 위기감이 있는 상태에서 낙태와 입양을 먼

저 고려하게 되는 상황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Sung, 

Kim, & Shin, 2015). 본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나이, 경력, 출산

과 자녀 양육 경험, 미혼모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여부에 따라

서 이들에 대한 이해와 수용 정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간호사의 나이와 총 근무 경력이 많고, 결혼과 자녀가 있는 간

호사들이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으며(Jo, 2021), 연

령이 높을수록 고정관념과 폐쇄적인 성 태도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크다고 보고한 선행연구(Im, 2016) 결과가 있

어 추후 이 차이가 간호사 개인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에 의한 

것인지 또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인식 차이인지 확인할 필요

가 있다.

두 번째, 참여자들은 미혼모 간호 시 마주하는 어려움으로 

‘당연하지 않은 출산과 양육’, ‘분만이 임박해서야 병원에 옴’, 

‘연고를 찾아야 함’, ‘조심스러움’을 언급하였다. 간호사들은 

다른 산모와 달리 축복받지 못한 임신과 출산 과정을 지켜봐야 

하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조심스럽고, 가족 갈등과 출산, 양

육 선택 과정에 개입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하였다. 

또한 간호사들은 미혼모들이 산전 진찰을 잘 받지 않고, 분만이 

임박할 때 내원하여 의료정보가 부족하며, 보호자, 자녀 양육 

여부 및 지지체계 등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고, 탈원 가능

성도 고려해야 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미혼모들은 병원비용 부담, 거주 지역 병원 방문 시 임신 사실 

노출, 혼자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감 등으로 병원 방문을 

꺼린다고 하였으며(Sung et al., 2015), 일반 산모에 비해 적절

한 산전 관리가 미흡하고 출산이 임박한 상황에서야 응급실을 

방문하여 병원은 응급상황을 우려하여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Kim, 2015)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

다. 또한 간호사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절차적 질문에 

대해 미혼모들은 혼인여부와 배우자의 존재를 추궁하여 드러

낸다고 느껴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이 있으며(Lim & Jo, 2018; 

Sung et al., 2016), 미혼모 간호에서 신생아 유기 및 비용을 지

불하지 않고 탈원하여 영아 유기 신고와 실종 신고를 해야 하는 

어려움과 이로인해 인간적인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고 

한 선행연구의 결과(Kim, 2015)와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는 간호사들이 위기 개입의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가족의 갈등

을 중재해야 하는 부담, 미혼모의 낙태나 입양 결정 시의 심리

적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간호 시 소진되었던 경험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문성이 배제되고 대상자에 대한 부정적

인 고정관념을 형성하기도 하므로(Jo & Claire, 2015) 간호사

들의 심리적 소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 또한 산과 

및 신생아 파트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미혼모 간호와 관련한 간호부담감을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함께 가는 간호는 ‘배려하는 돌봄’과 ‘자립을 위한 

지지’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이 다른 산모와 

동등하게 대하며, 드러나지 않게 챙겨주고, 미혼모의 프라이버

시를 유지하기 위해 배려하였으며,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 선택

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자립을 지원해주었

다. 이는 선행연구(Kim, 2015, Lim & Jo, 2018)에서 일부 미혼

모들이 진료 외에 필요한 의료지원 정보, 미혼모 시설과 입양

기관 정보 제공, 경제적 자립에 대한 조언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으며, 자신의 임신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막연하고 혼란

스러운 상황에서 받은 배려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한 결과를 통

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의료서비

스 이용 시 환자로서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고 편견과 차별을 경

험하였으며,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

받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Kim, 2015; Lim & Jo, 2018; 

Sung et al., 2016). 따라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은 환자 

인수인계, 복지서비스 연계 및 행정 절차 문의 등의 업무 처리 

시 대상자 정보 보호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관

심과 배려는 의도와 달리 미혼모에게 낙인을 도드라지게 만들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Jeoung & Lee, 2020).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미혼모 돌봄 개선 방안으로 ‘방문간

호 서비스 활성화’,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의료인 대상 미혼모 

의료서비스 개선 교육’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가에서는 2020

년부터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Korea Health Promo-

tion Institute, 2020)을 통해 영유아 전문간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 및 양육 상담, 전문기관 및 

지역 자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2023년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를 예

방하기 위해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향후 

지역사회와 병원과의 정보 연계 체계를 활성화하여 미혼모들

은 불편한 개인정보를 요청받지 않고, 의료인들은 대상자의 정

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료 및 양육의 사각지대의 발생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

ity & Family Policy, 2023). 또한,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 입양

과 유기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 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피임교육을 실시하고, 성과 가족

계획에 대해 개방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성교육 지침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Diabelkova et al., 2023). 미혼모들은 지지체

계가 없어 일반 산모들에 비해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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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양육 미혼모의 경우 발달단계에 대한 지식과 위급상황에 대

한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양육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가 일반 

산모에 비해 높을 수 있다(Kleiber & Dimidjian, 2014; Man-

uel et al., 2012; Jo et al., 2018; Yi & Kim, 2019). 또한, 입양을 

결정한 미혼모들은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보다 번민, 후회, 자

책과 같은 외상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어(Song & Ryu, 2018) 

미혼모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내 ․ 외적 힘을 

길러주기 위한 전문가 상담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Song & 

Ryu, 2018; Yi & Kim, 2019). 본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의료진 

대상으로 미혼모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

함을 언급하였다. 의료진들이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

적일 때 미혼모들은 산전 관리와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

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신체 ․ 심리 ․ 사회 ․ 영적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Lim & Jo, 2018; Sung et al., 2016)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미혼모들이 출산과 입양 

및 양육 지원 관련 정보가 불충분하고(Sung et al., 2015), 선행

연구에서 미혼모 시설과 연계한 병원의 경우 미혼모들에게 진

료 외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지원 정보와 같은 미혼모들이 실질

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Kim, 2015)를 

고려할 때 의료진 교육 시 지역사회 미혼모의 자립을 돕고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미혼모 시설 등에 대

한 정보자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Yi & Kim, 2019). 이에 

따라 미혼모 응대 매뉴얼 개발과 미혼모가 되어 병원을 이용해 

보는 체험 학습을 통한 이해가 미혼모 간호에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실제 간호 현장에서 미혼모가 임신과 출산하는 과

정에서 간호를 제공한 간호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혼모 간

호 업무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미혼모 간호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간호사의 미혼여성의 임신과 출산 과

정에서의 돌봄 경험은 ‘미혼모를 대할 때 느끼는 감정’, ‘미혼모 

간호 시 마주하는 어려움’, ‘함께 가는 간호’, ‘미혼모 돌봄 개선 

방안’의 4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혼

모 간호에서의 간호사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미혼모의 행동

적・심리적 특성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미혼모 돌

봄 개선 전략을 개발하여 미혼모에 대한 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여성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서 산과 및 소아과 근무 경력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경험을 일반

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향후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미혼여성을 간호하는 간호사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

이 드러났듯이 미혼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미혼여성의 특성

을 바탕으로 적절한 간호서비스 제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

발과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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