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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university students' leisure has changed before and after 

COVID-19, and whether leisure motivation and health belief have influenced leisure change. For this, data 

were collected from 235 university students in the Seoul and Gyounggi area. The research results analyzed 

through cross-analysis and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leisure of university students before and after COVID-19. Compared to before, sports participation activities, 

cultural and arts viewing activities decreased, and recreational activities increased significantl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characteristics of leisure change of university students after COVID-19 can be called 

'game and media'. Second, physical leisure motivation and social leisure motivation have been associated with 

changes in leisure of university students since COVID-19. Third, perceived benefit of health beliefs has 

influenced the leisure change of university students after COVID-19. Fourth, physical leisure motivation and 

perceived susceptibility of health belief showed an interaction effect on leisure changes of university students 

after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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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는 2020년 7월 현재 전 세

계적으로 1578만 명이 감염되었고, 64만명이 사

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만4천 명 이상이 감염

되었고 약 300명이 사망하였다(WHO, 2020a). 

WHO는 2020년 3월 11일 전염병의 최고 경

보 단계인 팬데믹을 선포했고, 공공과 개인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WHO, 2020b). 한국 

정부에서도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1월 20일), 경계에서 심각으로(2월 24

일)으로 격상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실행하였다(보건복지부, 2020a).

COVID-19로 인한 정부의 방역대책이 시행

되는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집에서 머물며 안전을 유지하

라고 강조하였다. 도서관, 공연장, 스포츠센터 

등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던 공공시설은 문을 

닫았고 식당, 술집, 클럽, 기타 레저 공간, 사설 

체육관, 극장, 박물관 등의 공간이 폐쇄되었다

(Lashua, Johnson, & Parry, 2020). 한국에서는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

설, 유흥시설의 운영 중단이 권고되기도 하였는

데(보건복지부, 2020b), 지자체들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

호를 근거로 다중이용시설과 고위험 체육시설,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하기도 하였다(광주광역시, 2020).

COVID-19는 사람들이 과거에 당연하다고 여

긴 일상을 축소시키거나 변화시켰다. 스포츠나 

문화 여가가 전염병 확산의 잠재적 위협을 높인

다는 인식(Memish et al., 2019)과 COVID-19의 

확산을 늦추는데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여

가로서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도 특별

한 지침을 마련한 WHO의 조치는 사람들의 여

가, 스포츠 활동에 영향을 끼쳤다(Parnell, 

Widdop, Bond, & Wilson, 2020).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올림픽이 연기되었

고(정동훈, 2020), 프로야구는 무관중으로 시즌

을 개막했다(김흥순, 2020). 피트니스센터, 태

권도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이용이 꺼려졌는

데, 실내체육시설을 통한 감염 뉴스가 종종 보

도되었고(연합뉴스, 2020년 9월 2일자), 정부는 

고위험시설 12종에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하여 

관리하였다(박정양, 2020)

사람들은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

신과 남을 보호하기 위해 삶의 양식을 변경하

였는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최소화하거나 여

가의 형태를 변경하고 되도록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택했다(Gammon & Ramshaw, 

2020). 한국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지침이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기

존에 하던 것과 같이 여가를 즐기는 데는 제한

이 있다. 정부가 제시한 ‘생활 속 거리두기’의 

세부지침에는 여가 분야에서 18개 분야를 포함

하고 있는데(보건복지부, 2020b) 이것은 ‘되도

록이면 자제’ 하는 것이 미덕으로 받아들여지

게끔 한다. 이와 같이 COVID-19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삶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를 받아들였

다. 특히 공동체의 요구,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개인들은 여가를 중단하거나 다른 형태의 여가

를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COVID-19의 기세가 줄었다고 느

껴지던 지난 5월, 이태원발 바이러스 확산은 

비교적 안전할 것이라 여겨졌던 대학생과 같은 

젊은 사람들이 기존과 같이 여가를 즐기는 것

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표현하게끔 했다. 공공

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삶의 질, 여가 등의 축

소를 감수하고자 한 사람들과 정신적 자유를 

요구하는 사람들 사이의 분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생기기도 하였다(Stodolska, 2020).

본 연구는 COVID-19 시대 대학생들의 여

가변화에 관심을 갖는다. 사람들마다 참여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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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는데, 전염병 상황으로 인한 여가의 변화가 어

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이해하는 것은 여가변

화를 선택한 집단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

는 데 도움이 되며, 향후 일과 삶의 균형, 여가

의 복원과 같이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Kim & Cho, 2020). 또한 여가의 변

화와 관련된 일상과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배제

할 수 없다. 따라서 COVID-19 상황하에서 여

가변화에 관한 사회적 양태를 분석하고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는 것이다(조명환 등, 2013)

1) 여가변화
여가는 사적 영역, 소비적 활동에 속하는 것

으로 노동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한수정, 조

용준, 2010). 여가에는 자유선택성이라는 속성

이 있고 그래서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데는 전

적으로 자발적인 상황에 놓인다(조명환, 김희

진, 최정순, 2013). 이런 여가의 특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이거나 공적인 영역으로 

느껴지는 일, 학습의 영역 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신체활동이나 스포츠 참여 또한 여가로서 중

요한 영역을 차지하는데 코로나 이후 건강행동

의 측면에서 전 세대에 걸쳐 사람들의 신체활

동은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Stanton et al., 

2020). 캐나다에서는 전 세대에 걸쳐 여가 참

여가 감소했는데 특히 청소년의 영상 시청 시

간과 수면 시간이 늘어나 운동과 놀이 같은 활

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Moore et al., 

2020).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일상을 

누리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정신적인 건강을 누리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Stanton et al., 2020). 얼핏 보기에 

여가는 개인적인 행위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관

계적인 일이다. 역설적으로 현재의 유행병 상

황은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과 고립의 위험을 

보여주기도 한다(Giles & Oncescu, 2020). 

COVID-19는 사람들에게 여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고립된 가운데에서도 사람들

은 극구 함께 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고, 조

금의 여유가 생겼을 때 공원에 나가서 새로운 

방식의 여가를 찾고자 하였다(Samdahl, 2020). 

국내에서 COVID-19 동안의 여가에 관한 

연구는 아직 찾기 어렵다. 언론이나 연구 보고

서를 통해 여가의 패턴이 짧게 자주 떠나는 여

행의 일상화, 일상에서 즐기는 여가로의 전환,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선상에서의 여행 패턴 

지향이라는 흐름을 제시하기는 했지만(정대영, 

이수진, 2020), 구체적으로 연구를 통해 여가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일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국내 사례를 외국에 발표

한 Kim & Cho(2020)의 연구에서는 여가 유형 

집단에 따른 예방적 건강 행동 특성에 대한 연

구를 하였는데 문화예술 및 사회적 활동에 참

여한 그룹과 5년 이상 가족과 함께 여가생활을 

한 그룹이 높은 예방적 행동 특성을 나타낸다

고 하였다. 이 외에도 COVID-19 동안 노스탤

지어를 일으키는 미디어 콘텐츠의 증가

(Gammon & Ramshaw, 2020), 빵 굽기와 같

이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여가활동

(Easterbrook-Smith, 2020), 가족 중심의 여가

생활 개편으로 인한 1인 가구의 여가 제한과 

고립의 문제(Giles & Oncescu, 2020) 등을 다

룬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여가 영역에 한정

되지는 않지만 코로나 이후 국내에서 노인들의 

운동 행동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권오정

(2020)의 연구는 운동 유형의 변화, 운동 포기 

등의 유형으로 나타난 결과를 제시하였고, 김

현중(2020)의 연구는 골프장 이용객을 대상으

로 COVID-19 상황에서의 위험 지각, 스포츠 

활동에 대한 연관성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여가변화는 COVID-19 기간 

동안 참여하는 여가유형이 바뀌었는지, 혹은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사람들

이 원하는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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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원하는 여가 경험을 체험하는지와 같

은 여가행동에는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

는다(정우진, 최성범, 2008). 생태학적 이론에

서는 인간의 행동을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주

변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그 맥락 안에서 이해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여가활동도 현재의 

전염병 상황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화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이유리, 박미석, 

2006). 

여가변화는 다양한 사회환경적 동인에 영향

을 받는다. 예를 들어 90년대 경제 위기와 같

은 변화들이 사람들의 여가변화에 영향을 주기

도 하였다(김영선, 2008). 주 5일제 시행과 같

이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도 여가 형태 변화

의 동인이 되었다(임재구, 김명완, 2007) 이 외

에도 이주여성들의 여가생활 변화 사례를 통해 

외부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여가가 

바뀌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이현서, 김혜숙, 

신희천, 최진아, 2013). Stodolska(2020)는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염

병 시대의 여가 제약 특징으로 보았다. 여가제

약이란 여가로의 참여나 여가의 즐거움을 방해

하는 요인을 의미하는데, 여가에 참여하고 싶

으나 그럴 수 없는 이유를 뜻한다(Kay & 

Jackson, 1991). 여가 제약은 개인 내적, 대인

적, 구조적 제약이 있는데 여가 제약 요인은 

여가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이유리, 박미석, 

2006). 특히 감염병 시대의 여가 제약에서는 

구조적 제약에 의한 여가 참여를 주목할 필요

가 있는데, 개인의 행동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에 영향을 받는다는 생태학적 이론으로 이를 

설명하기도 한다(정우진, 최성범, 2008).

2) 여가동기
여가동기는 여가 참여의 결정요인이며 사람

들이 여가에 참여하는 방식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된다(Losier, Bourque, 

& Vallerand, 1993). 여가동기는 여가 제약을 

극복하고 여가에 참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이다(김경식, 진은희, 구경자, 2009; 

이만형, 이철원, 조남기, 2004). 여가동기는 여

가 참여뿐만 아니라 여가 활동에 있어서 몰입

(정용각, 2004), 여가만족(이광수, 김관진, 2010)

과도 관련 있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 따라서 

감염병 유행이라는 지금의 상황에서 여가동기 

유형에 따른 여가 참여 및 변화를 분석하는 것

은 시의성이 있다. 여가동기는 대학생들의 경

우 여가태도, 생활 만족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가활동이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만족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하숙례, 2013). COVID-19라는 거대한 

환경적 영향하에 대학생들의 여가동기, 그리고 

여가의 변화를 알고 그에 따른 환경적 여건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신체뿐만 아

니라 정신,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을 하는

데 역시도 의미가 있다(이광수, 김관진, 2010).

3) 건강신념
앞서 Kim & Cho(2020)의 연구에서는 여가 

형태에 따른 건강행동을 분석한 바 있는데 이

와 유사하게 COVID-19와 같은 의료환경적 

상황에서 건강신념 개념은 개인의 건강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유의할 수 있다(조희숙, 

김춘배, 이희원, 정헌재, 2004). 건강신념은 미

국의 공공 건강 서비스에 사람들의 참여율이 

낮은 이유를 설명하고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으로(이윤재, 2013), 기대가치이론

을 토대로 하며 건강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의료 및 보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많이 사

용된다(이병관 등, 2014). 예를 들어 흡연, 음

주, 암, 간염, AIDS, 독감 관련 건강행동 등을 

분석하는데 사용돼왔다(이지영, 안승우, 우상

구, 2013). 건강신념은 어떤 질병에 걸릴 가능

성(민감성), 병에 걸린 경우 나타날 결과의 심

각성(심각성), 건강행동을 했을 경우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개인이 기대하는 이익(유익성),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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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동을 위해 들여야 하는 노력과 비용(장애

성) 등의 개념을 포함한다(조희숙 등, 2004).

최근 들어 여가 및 스포츠 분야에서도 건강

신념 관련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는데, 여가활

동 유형과 건강신념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곽

선행, 2011), 휘트니스센터 이용자들의 건강신

념과 운동만족, 건강증진 행동에 관한 연구(박

나영, 황정해, 최윤경, 박성희, 이연경, 2019)가 

수행된 바 있다. 이와 같이 건강신념과 건강행

동 관련 실증연구는 청소년기(김준희, 김국진, 

문황운, 2018), 지체 장애인(김영혁, 박수경, 이

현수, 2012), 대학생(김미정, 박종, 2012), 교사

(정경아, 2015)와 같은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수행되었으며, 김진원, 계효석, 이아영(2017)의 

연구는 건강신념과 여가만족과의 관계를 연구

하였고, 김선정(2019)은 스포츠건강신념 척도 

개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건강신념은 개인의 건강 관련 행

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는 다양한 실증적 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 건강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람

직한 건강행동을 하는데 촉발요인은 무엇인지,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며, 나아가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고려할 수 있는 

기제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것들을 효과적

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발견하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COVID-19로 인한 방역 지침을 준

수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건강신념 이론은 유용

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준다(이병관 등, 2014). 

COVID-19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폐쇄, 

고립, 사회적 분산 조치로 인해 고용, 교육 프

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가 급격히 중

단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히 청소년들이 받

은 영향이 컸다(Gabriel, Brown, León, & 

Outley, 2020). 한국에서도 COVID-19로 인한 

각종 방역 조치로 인해 대학 캠퍼스는 폐쇄되

었고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청년층의 취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줄어들었다(통계청, 2020). 

대학생들의 경우 본업으로서 학교를 다니는 행

위가 중지되었고 사회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인

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워졌고 취업도 어

려워졌다. 각종 사회지원 시스템도 위축된 상

황에서 성인으로서 대학생들은 COVID-19의 

중요한 피해자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COVID-19 극복이라는 국가적 아젠다 

측면에서 대학생과 같은 젊은 사람들의 방역지

침 준수와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COVID-19

를 전후로 참여하는 여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

지, 개인들의 여가동기 유형과 건강신념은 여

가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OVID-19로 인한 일상생활에

서의 통제는 이미 사람들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특히 선택적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여

가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 감염병의 시대에 

사람들이 사회적 요구와 개인의 동기 및 신념

에 따라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꾸었는지를 학

문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

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COVID-19 전후로 대학생들의 여가

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여가동기는 COVID-19 전후의 대학

생 여가변화 여부에 영향이 있을 것

이다. 

가설3. 건강신념은 COVID-19 전후의 대학

생 여가변화 여부에 영향이 있을 것

이다. 

가설4. 여가동기 및 건강신념의 상호작용은 

COVID-19 전후의 대학생 여가변화 

여부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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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수도권 지역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였고, 표본집단을 편의표본추출법

에 의해 서울 및 경기지역 4개 지역 대학생으로 

하였다.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구글 설문

폼 및 대면 설문지를 통해 자기평가기입법에 의해 

설문 응답을 받았고, 총 252명이 설문에 참여하였

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17부를 제외한 235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특성 구분 n %

성별
남 173 73.6

여 62 26.4

나이

20세 이하 49 20.9

21 46 19.6

22 24 10.2

23 47 20.0

24 32 13.6

25세 이상 37 15.7

거주형태
부모 함께 거주 205 87.2

혼자 거주 30 12.8

합계 235 100.0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자료수집을 위한 측정도구로 설문

지를 사용하였다. 

구분 문항 문항수

사회인구학적 문항 성별, 나이, 거주형태 3

여가변화

COVID-19 이전/이후

참여 여가 유형

현재 즐겨하는 여가(주)

3

여가동기 휴식적, 신체적, 사회적 15

건강신념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20

합계 41

표 2.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는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사용된 설문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에

는 성별, 나이, 거주형태(부모와 동거 여부)를 

문항, COVID-19 이전과 이후에 각각 참여하

는 여가를 묻는 문항, 현재 즐겨 하는 여가활동

을 묻는 주관식문항, 여가동기를 측정하는 문

항, 건강신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COVID-19 전후 참여하는 여가 유형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9)에서 

사용한 항목(스포츠관람활동, 스포츠참여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 문화예술관람활동, 관광활

동,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을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1) 여가동기
여가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Ragheb 

& Beard(1983)가 개발한 여가스포츠의 동기 

요인 측정 설문을 조은혜(2006)가 수정 보완하

여 연구에 사용한 것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여가동기의 측

정을 위해 휴식적 여가동기, 신체적 여가동기, 

사회적 여가동기의 세부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

여 15문항 사용하였다. 

여가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의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든 문항

은 선행연구에서의 요인 묶음 결과와 같은 결

과를 보였으나, 요인적재치값이 .5 미만으로 나

온 여가동기 5번 문항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여가동기는 신체적 휴식, 정신적 휴식 등을 의

미하는 휴식적 여가동기, 신체적 기량과 능력 

개발, 자신의 능력 시험 등을 의미하는 신체적 

여가동기,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새로운 사람

들과의 만남 등을 의미하는 사회적 여가동기로 

구성되었으며, 요인의 신뢰도 검사결과는 .896, 

.870, .87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COVID-19 전후 여가변화와 여가동기 및 건강신념과의 관계

75

변수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휴식적

여가동기

여가동기15 .881 .095 .078

여가동기13 .827 .157 .073

여가동기12 .800 .044 .093

여가동기11 .790 .111 .098

여가동기14 .755 .138 .096

신체적

여가동기

여가동기10 .037 .873 .067

여가동기8 .157 .838 .105

여가동기7 .219 .799 .095

여가동기9 .010 .798 .120

여가동기6 .145 .719 -.024

사회적

여가동기

여가동기2 .131 .089 .919

여가동기1 .099 .078 .915

여가동기3 .156 -.072 .865

여가동기4 .024 .237 .758

Eigen values 4.859 2.608 2.455

분산(%) 34.710 18.627 17.536

누적(%) 34.710 53.337 70.873

신뢰도 .896 .870 .878

KMO=.829,  Bartlett=1996.517, df=91, sig=.000

표 3. 여가동기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결과 

2) 건강신념
건강신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Becker(1974)

의 건강신념모델을 토대로 정진성(2011)이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건강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각

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유익성, 지각

된 장애성 등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총 20문

항을 사용하였다. 건강신념 하위척도 중 지각된 

장애성은 의미상 나머지 하위척도와는 반전의 

관계가 있어서 역코딩을 하였다. 

건강신념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의 요인

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선

행연구 결과와 다른 요인 결과가 나온 경우(건

강신념 14번, 20번 문항), 요인적재치 값이 .5 

미만으로 나온 경우(건강신념 5번 문항)의 문

항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다른 사람보다 건강

이 나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는지를 

의미하는 지각된 민감성, 건강이 나빠졌을 때 

경제적으로 혹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

이라고 생각하는 지각된 심각성, 건강관리와 

관련된 행동이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것인지를 의미하는 지각된 유익성, 건강관련 

행동을 하기 위해서 겪게 되는 내외부적 어려

움의 정도를 의미하는 지각된 장애성으로 건강

신념 변인의 세부요인이 구성되었다. 요인의 

신뢰도 검사결과는 .921, .856, .789, .740으로 

나타났다. 

변수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지각된

민감성

건강신념7 .879 .186 -.159 .214

건강신념8 .869 .213 -.199 .186

건강신념6 .868 .173 -.173 .189

건강신념9 .735 .128 -.214 .175

지각된

심각성

건강신념12 .095 .866 -.003 .129

건강신념11 .178 .825 -.012 .072

건강신념13 .106 .804 -.022 -.068

건강신념10 .187 .793 -.133 .126

지각된

유익성

건강신념19 -.022 .030 .812 -.118

건강신념16 -.084 -.133 .774 .040

건강신념18 -.214 -.017 .668 -.314

건강신념17 -.241 -.049 .606 -.098

건강신념15 -.271 -.001 .554 -.281

지각된

장애성

건강신념3 .142 .108 -.166 .827

건강신념1 .182 .127 -.107 .819

건강신념2 .218 -.017 -.024 .664

건강신념4 .104 .054 -.359 .649

Eigen values 5.606 2.426 1.517 1.470

분산(%) 35.036 15.162 9.480 9.186

누적(%) 35.036 50.199 59.679 68.865

신뢰도 .921 .856 .789 .740

KMO=.830,  Bartlett=2021.115, df=120, sig=.000

표 4. 건강신념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결과

대학생들의 COVID-19 이전과 이후의 여가

변화, 여가동기와 건강신념에 따른 여가변화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인 대학생들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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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측정도구인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

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지 진단하

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COVID-19 이전과 이후의 여가 유형의 변화

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

섯째, 여가동기와 건강신념에 따른 여가변화 

및 여가동기와 건강신념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Ⅲ. 결과 

1. 상관관계분석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

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휴식적 여가동기와 지각

된 심각성(r=.207, p<.01)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신체적 여가동기와는 지

각된 유익성(r=-.157, p<.05) 사이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

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8을 넘지 않아 다중공

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구분 1 2 3 4 5 6 7

1 1

2 .000 1

3 .000 .000 1

4 -.115 -.041 -.117 1

5 .207** .024 .017 .000 1

6 -.067 -.157* -.063 .000 .000 1

7 .026 -.059 .040 .000 .000 .000 1

1:스포츠관람활동, 2:스포츠참여활동, 3:문화예술참여활동, 4:문화

예술관람활동, 5:관광활동, 6:취미오락활동, 7.TV:휴식활동.

표 5.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2. COVID-19 전후 여가변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OVID-19 전후의 

여가변화를 조사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COVID-19 이전의 여가는 스포츠참여

활동,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 문화예술관람활

동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COVID-19 

이후의 여가는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 스포

츠관람활동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가 유형

별로 전과 후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

교해 보면 스포츠관람활동은 전에 비해서 

1.7%p 증가했고, 스포츠참여활동은 23.4%p가 

감소했으며, 문화예술참여활동은 0.4%p가 감

소했다. 문화예술관람활동은 13.6%p가 감소했

고, 관광활동은 3%p가 감소했고, 취미오락활

동은 26.8%p가 증가했고 휴식활동은 12.4%p

가 증가했다. 감염병 시기를 전후로 스포츠 참

여활동이나 영화관람과 같은 문화예술관람활

동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줄어든 비중만큼 

게임, 유튜브시청, 넷플릭스시청과 같은 취미

오락활동, 휴식활동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OVID-19 후 여가
계

증감

1 2 3 4 5 6 7 n %(비중)

전

여

가

1 14 3 1 0 0 7 6 31 +4 +1.7

2 16 18 1 0 0 27 16 78 -55 -23.4

3 0 1 1 0 0 2 0 4 -1 -0.4

4 1 0 0 0 4 21 7 33 -32 -13.6

5 0 1 0 0 0 6 4 11 -7 -3

6 2 0 0 0 0 27 11 40 +63 +26.8

7 2 0 0 1 0 13 21 37 +29 +12.4

전체 35 23 3 1 4 103 66 235 - -

X2 = 138.159***

표 6. COVID-19 전후 참여여가 유형 교차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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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가동기 및 건강신념에 따른 여가변화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여가동기에 따른 여가변화, 

건강신념에 따른 여가변화, 여가동기와 건강신

념의 상호작용 변수에 따른 여가변화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COVID-19 이전과 이후의 여

가유형 변화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를 이분형 변수로 코딩하여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변수의 경우 

데이터 편향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작업 전 

평균중심화 작업을 선행하였다. 변수에 대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1) 여가동기에 따른 여가변화 여부
여가동기에 따른 여가변화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속형 

변수로 된 여가동기의 휴식적, 신체적, 사회적 

동기를 각각 독립변수로 넣고 이분형 변수인 

여가변화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여가

동기 중 신체적동기가 B=-.763 (p<.001), 오즈

비 .466으로 여가변화 여부에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식적, 사회적 

동기는 여가변화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

내는 -2LL은 208.170을 나타냈다. 

2) 건강신념에 따른 여가변화 여부
2단계로 여가동기의 세 가지 하위요인과 건

강신념의 네 가지 하위변인을 독립변수로 넣고 

여가변화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후 로지스

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가동기 

중 신체적 동기가 B=-.669 (p<.01), 오즈비 

.512로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고, 여

가동기 중 사회적 동기가 B=-.338 (p<.051), 

오즈비 1.402로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

났다. 휴식적동기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여가

동기

휴식적(X1) .206 .169 1.228 .232 .183 1.262 .216 .224 1.242

신체적(X2) -.763*** .218 .466 -.669** .217 .512 -.639* .269 .528

사회적(X3) .278 .163 1.321 .338* .172 1.402 .350 .206 1.419

건강

신념

민감성(Y1) -.005 .179 .995 -.224 .203 .799

심각성(Y2) .083 .168 1.086 .085 .231 1.088

유익성(Y3) .636** .214 1.889 .598* .232 1.819

장애성(Y4) -.298 .190 .742 -.250 .233 .778

X1 ＊ Y1 -.107 .189 .899

X1 ＊ Y2 -.236 .186 .790

X1 ＊ Y3 -.023 .230 .978

X1 ＊ Y4 .011 .221 1.011

X2 ＊ Y1 .557* .231 1.746

X2 ＊ Y2 -.086 .231 .918

X2 ＊ Y3 0.214 .267 1.238

X2 ＊ Y4 -.129 .260 .879

X3 ＊ Y1 .098 .189 1.103

X3 ＊ Y2 .040 .202 1.040

X3 ＊ Y3 -.298 .244 .742

X3 ＊ Y4 -.094 .195 .910

-2LL 208.170 195.501 183.769

Nagelkerke R2 .122 .200 .269

분류정확도(%) 82.6 83.0 84.7

표 7. 여가동기 및 건강신념에 따른 여가변화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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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건강신념 중에서는 지각된 유익성이 

B=-.636 (p<.01), 오즈비 1.889로 정적으로 유

의한 관계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여가변화

에 여가동기, 건강신념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함과 동시에 각 하위변인들 중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위계적 단계에 따른 

각 모델들의 적합도가 큰 의미가 없기는 하

나, 여가동기와 건강신념의 하위변인을 모두 

투입하고 실행한 로지스틱 모델의 적합도는 

-2LL은 195.501로 앞서 여가동기만 투입한 

로짓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개선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 여가동기와 건강신념의 상호작용효과
3단계로 여가동기의 세 가지 하위변인에 건

강신념의 네 가지 하위변인을 각각 상호작용

변수로 설정하여 위계적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오창수, 오창영, 2018/ 그 결과 

여가동기 중 신체적 동기 B=-.639 (p<0.05), 

오즈비 .528로 여가변화 여부와 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신념 중 지각된 

유익성이 B=-.598 (p<0.001), 오즈비 1.819로 

여가변화 여부와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변수의 경우 여가동기 중 

신체적동기에 대하여 건강신념 중 지각된 민

감성이 여가변화 여부에 B=.557 (p<0.05), 오

즈비 1.746으로 정적인 상호작용효과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1. 취미오락 및 휴식활동으로의 여가변화

대학생들의 COVID-19 전후의 여가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OVID-19 이전의 경

우와 비교하여 스포츠참여활동, 문화예술관람

활동이 크게 줄어들었고, 줄어든 만큼 취미오

락활동, 휴식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하에서 연

구대상인 대학생들이 사람들 간의 물리적 접

촉이 있는 여가활동을 줄이고 되도록이면 가

정에 머무르기를 권장한 방역지침을 따른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 뿐만 아니라 각국

의 정부는 대중들이 다니는 해변, 공원, 운동

장에 방문하는 것을 삼가도록 했다(Stodolska, 

2020). 본 연구결과는 여가제약요인이 여가 참

여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정우진, 

최성범(2008)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는데, ‘사

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여가

제약으로 작용하여 여가변화를 주었다고 추정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COVID-19 

시대 여가의 특징은 ‘게임과 미디어’라고 강조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관식 문항 응답 결과에서

도 현재 즐기는 여가활동으로 컴퓨터게임, 모바

일게임, 티브이보기, 유튜브보기, 넷플릭스보기

와 같은 게임 및 미디어 관련 응답이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연구결과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뒷받

침된다. 2020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결과를 통

해 뒷받침되는데, COVID19 이전과 이후 20대 

응답자 중에서 PC게임 이용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였고, 모바일게임 이용시간

은 50.2%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한국콘텐츠

진흥원, 2020). 20대에 한정한 결과는 아니지

만 TV시청 시간 역시 증가했는데 COVID19 

이후 전체TV 시청률이 이전에 비해 2%p 증가

했고, 지난 2020년 2월의 경우 OTT서비스 이

용에 따른 트래픽이 1월에 비해 44%나 증가

하는 등 OTT 이용량이 크게 증가했다(정보통

신정책연구원, 2020). KBS의 조사는 더 직접적

인 관련된 결과를 제시하는데 COVID19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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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변화에 대한 조사에서 20대 응답자의 

56%가 TV시청, 81%가 모바일 이용, 69%가 

PC 이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미디어 

중에서는 특히 넷플릭스, 웨이브, 유튜브 등 

동영상 서비스 이용이 증가했다는 응답자가 

68%였다(KBS공영미디어연구소, 2020)

본 연구에서 COVID-19 기간 전후의 취미

오락활동 및 휴식활동의 비중은 33%에서 

72% 증가하였는데 스포츠관람활동이 이전에

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섞여 있다면 이후에

는 대부분 온라인으로만 가능했던 점을 감안

하면 사실 이 수치는 더 올라간다고 봐야 한

다. 이와 같은 특징은 특히 대학에서의 수업

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환된 환경으로 인해 

대학생들로 하여금 집에서 온라인 중심의 여

가 환경이 만들어진 것도 한가지 이유로 생각

할 수 있다. 

Gammon & Ramshaw(2020)의 연구에서는 

COVID-19 시대의 여가 특성으로 전통적 게

임, 빵 굽기와 같은 노스탤지어를 자극하는 

여가, 가족과의 유대를 높이는 여가를 제시하

기도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여가변화는 주로 미디어를 중심으로 스스로 

격리를 택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것은 감염병 시대 1인 가구의 여가 제한

과 고립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심

리적, 병리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음

을 생각하게 한다. 우리 사회의 1인 가구 비

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청년 1인 가구의 삶

의 질에서의 주거환경, 경제환경, 삶의 주관적 

만족도가 그리 좋지 못하며 여가 또한 필수 

소비지출 과다로 인해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

려해야 한다.(통계청, 2019)

COVID-19로 인한 대학생들의 온라인 중심 

여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인터넷 사용으로 인

해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Gao, Gan, Whittal, & 

Lippke(2020)의 연구는 여가시간의 인터넷 사

용이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과

도한 인터넷 사용은 삶의 질, 정신 건강에 모

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청년들 간에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이 

오프라인에서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와 같은 형태로 오프라인 여

가에 참여하는데 인터넷 활동이 상호보완성을 

가진다는 Sintas, Belbeze, & Lamberti(2020)의 

연구결과는 현재의 인터넷-게임 중심 여가 편

중을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

시한다. 

또한 인터넷의 사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

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COVID-19 시대에 노인들을 위한 여가 기회 

제공을 위해서 온라인을 활성화시키고자 여러 

가지 실천지침을 제시하고자 했던 Son et al., 

(2020)의 연구는 이 감염병 시대에 온라인을 

활용한 여가 개발 및 참여를 돕는데 우리가 어

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방향을 제시한다. 

2. 여가동기, 건강신념에 따른 여가변화

본 연구에서는 여가동기, 건강신념, 여가동

기와 건강신념의 상호작용에 따른 COVID-19 

전후의 여가변화를 분석하고자 위계적 로지스

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가동기 

중 신체적동기가 여가변화 여부와 부적인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동기 중 신체적동기는 여가를 통해 신

체적 기량과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하는데 이처럼 여가를 통해 신체적 기량

을 개발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여가를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데 영

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여가의 동기에 따라 여가활동에 참

여하는 몰입의 차이가 있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으며(정용각, 2004). 신체적 여가활동 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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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경험과 관련이 있다는 이문우(2000)의 결

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개인의 내적 동기요

인에 따른 지각 차이가 여가참여에 있어 제약을 

극복하고 여가행동을 결정짓는데(Kanfer, 1995; 

정우진, 최성범, 2008에서 재인용) 신체적인 기

능과 같은 내적 보상이 여가로의 참여빈도나 몰

입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유로운 자기 결정에 의한 여가활동

이 여가 참여도를 다르게 할 것이라는 정우

진, 최성범(2008)의 연구를 통해 본다면 역으

로 대학생들에게 있어 여가 참여 동기 중 신

체적동기는 자기결정성이 높은 여가동기라고

도 추론할 수 있는데 여가참여 동기가 여가관

여도의 영향 변수라는 석부길, 조광민, 김수현

(2009)의 결과가 이를 지지한다. 

여가동기 중 사회적동기는 여가변화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회적동기는 여가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

하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즉, 사람들과 

사귀고 교류하기 위한 동기로 여가에 참여하

는 경우 COVID-19 상황하에서 여가를 변화

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

다. 최성범, 박승환(2010)의 연구에 의하면 여

가동기에서 내적동기는 여가관여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외적동기는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사회적동기는 외적동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회적동기가 수록 COVID-19 상황에서 여가

변화를 선택한 것은 여가관여도가 다른 동기

에 비해 높지 않았던 이유로 해석할 수 있는

데, 여가관여도가 높을수록 지속적인 여가참

여를 하게 된다(임태성, 이호열, 2008). 

개인의 행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생태학적 이론 또한 여가동

기 중 사회적동기에 의한 여가변화 선택을 설

명하는데 유의미한 틀을 제공한다(정우진, 최

성범, 2008). 본 연구에서 신체적동기, 사회적

동기가 여가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여가동

기가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이만형, 

이철원, 조남기(2004), 이유리, 박미석(2006)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건강신념의 하위변인들 중에서는 지각된 유

익성이 여가변화 여부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유익성이란 “체

중조절을 하면 질병 발생이나 건강 악화를 방

지할 것이다.”와 같이 건강행동을 하는 것으

로 인해 질병 예방과 같은 유익이 발생할 것

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 

건강행동은 일반적으로 질병예방행동, 환자

역할행동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COVID-19의 

상황에서 개인이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

가를 포함한 행동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크게 

본다면 질병예방행동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

다. 건강신념모델의 기본 가정은 지각된 민감

성, 심각성, 유익성이 높을수록, 지각된 장애성

이 낮을수록 건강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익성에 한하여 

COVID-19 전후 여가변화가 발생했다. 

이병관 등(2014)의 연구에서는 연령대가 섞

여 있는 축구동호회 회원의 경우 지각된 심각

성이 높을수록 건강책임이 높아지고(김진원 

등, 2017), 중장년층의 경우 민감성과 심각성

이 건강증진행위로서 여가운동의 지속적 실천

에 영향(이석인, 오은택, 2010)이 있다고 하였

는데, 대부분의 연구대상자가 20대 초반의 대

학생이었다는 점의 특성이 민감성, 심각성, 유

익성, 장애성 중 특히 유익성에 대하여 반응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지체장애

인의 운동행동 변화에 관한 건강신념의 연구

를 한 김영혁 등(2012)의 연구에서 인지된 심

각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해 

대상에 따라 건강신념 중 하위변인들의 영향

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지 받고 있다. 

여가동기와 건강신념의 상호작용변수 중에

서는 여가동기 중 신체적동기와 건강신념 중 

지각된 민감성의 상호작용 변수가 여가변화 

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대학생들의 COVID-19 전후 여가변화와 여가동기 및 건강신념과의 관계

81

다. 독립변수 신체적동기가 이분형 종속변수인 

여가변화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칠 때는 오즈

비 .528로 부적인 영향 관계에 있지만 신체적

동기와 건강신념 중 지각된 민감성이 조절변

수로서 작용할 때는 오즈비 1.746으로 정적인 

영향 관계를 나타내었다. 건강신념 중 지각된 

민감성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나는 좋지 않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와 같이 건강상태가 나빠질 것

에 대한 개인이 지각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즉, 여가참여동기 중 신체적 기량과 능력 개발

을 의미하는 신체적 동기가 높은 경우 건강신

념 중 지각된  민감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여

가변동 여부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결과는 신체적 여가동기와 신체적 여가

활동 유형이 그 의미상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

지만 여가활동 유형 중 신체적 활동이 건강신

념 중 지각된 민감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한다는 곽선행(2011)의 결과를 통해 부

분적으로 설명된다. 신체적 동기가 갖는 자기

개발로서의 내재적 동기 특성에도 주목할 필

요가 있는데, 건강신념의 지각된 민감성이 높

을수록 자아실현이 높아진다는 김준희 등

(2018)의 연구를 통해 또한 연관성이 지지된

다. 신체적 여가활동 유형이 지각된 민감성을 

포함한 건강신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또

한 본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교적 여가활동 유형이 건강

신념의 하위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곽선행, 2011).

이 건강신념과 여가동기에 따른 여가참여의 

연구결과는 COVID-19 상황하에서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행동변화에 대한 커뮤

니케이션 전략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지각된 유익성은 건강신념의 다른 하위변인들

이 부정적 상황이 야기할 위험, 건강행동을 

어렵다고 느끼는 장애를 의미하는데 반해 기

대되는 이익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향후 

COVID-19와 같은 전염병 상황에서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여가통제와 같은 행동통제 커뮤

니케이션 계획을 수립할 때는 겁주기 교육방

식 보다는 능동적 행동이 가져올 위험 감소와 

같이 순기능적인 이익을 주지시키는 접근 방

법(102)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신체적 여

가동기가 높은 경우 건강신념 중 지각된 민감

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여가변화에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COVID-19 예방을 

위한 실내 운동시설의 이용제한 등의 적극적

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순기능을 강조하는 

메시지 방식을 유지하되 신체적 여가동기가 

강한 대상인 경우는 젊고 신체기능이 왕성하

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한다는 형태의 

메시지가 효과적일 수 있다. 

Ⅴ. 결론

대학생들의 COVID-19 전후의 여가변화와 

여가동기 및 건강신념의 영향이 어떠한지 분

석하고자 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1. ‘COVID-19 전후로 대학생들

의 여가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에 대한 검증

결과 차이가 있었다. 전과 비교하여 스포츠참

여활동, 문화예술관람활동이 줄었고 취미오락

활동, 휴식활동이 크게 증가하였다.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COVID-19 전후 대

학생들의 여가변화 특징을 ‘게임과 미디어’로 

보았다. 

둘째, 가설2. ‘여가동기는 COVID-19 전후

의 대학생 여가변화 여부에 영향이 있을 것이

다’의 검증결과, 여가동기 중 신체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가 COVID-19 전후 대학생들의 

여가변화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휴식적 동기는 여가변화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건강신념은 COVID-19 전후의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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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여가변화 여부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의 

검증결과, 건강신념 중 지각된 유익성이 

COVID-19 전후 대학생들의 여가변화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민감

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장애성은 여가변화 

여부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가설4. 여가동기 및 건강신념의 상호

작용은 COVID-19 전후의 대학생 여가변화 

여부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의 검증결과, 여가

동기와 건강신념의 하위변인들 중 신체적 여

가동기와 지각된 민감성에서 COVID-19 전후 

대학생들의 여가변화 여부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 결론을 바탕으로 COVID-19 기간 중 

대학생들의 여가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에 여

가동기와 건강신념이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를 강타한 COVID-19

의 시대에 사람들의 여가생활이 어떻게 변했

는지 기록하고 분석했다는 것과 특히 대학생

들의 행동을 변화하게 한 동인 중 하나는 무

엇이었는지 분석하고자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다음과 같은 제한점

이 있었다. 첫째, 본 연구는 COVID-19의 제

한적 상황으로 인하여 연구대상자 표집시 지

역적 고려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 코로나 시대

에 여가 참여 방식은 도시와 비도시 간, 인구

밀집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둘

째,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특징을 반영하지 

못했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실제 여

가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심층적으로 기

술하지는 못했다. 단답형으로 현재 가장 즐기

는 여가 한가지를 선택하기는 했지만, 그것만

으로는 개인의 여가의 변화를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결과 및 의의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를 전후로 한 여가변화와 

그 동인이 되었던 변인에 더하여 변화에 대한 

여가만족도를 측정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환경에 맞춰 여가를 비롯한 

일상생활에 변화를 받아들이긴 했으나 그 가

운데 고립, 우울증, 욕구불만, 내적 갈등과 같

은 심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가는 일상

생활에서의 일 만큼이나 중요한 필수적인 영

역인 만큼 변화된 여가가 개인들에게 얼마나 

만족감을 주고 있는지 측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염병 상황에 따른 지역적 분포를 

고려한 표집을 통해 연구를 수행한다면 더 의

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COVID-19 이후 직업, 소득, 계층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여가 불평등이 발생

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에 따라 사

람들이 참여하는 여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심층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넷째, 심층적인 여가변화 분석을 위해 행동

측정과 같이 시간 사용의 변화를 측정하는 연

구를 수행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코로나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다룬 

책들은 대체로 기존의 여가방식과 관련 산업

의 회복은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한국경제신문, 2020), 전문가들

은 COVID-19 이후 언컨택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김용섭, 2020). 또한 현

재의 통제적인 흐름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가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

에 따라 대상별 여가동기를 고려한 여가 프로

그램의 제안과 여가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준

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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