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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tress-related growth and quality of life of leisure participants in the 
context of COVID-19. The subject of the study was a sample of 250 people through random sampling 
method from 17 cities and provinces including Seoul, Gyeonggi-do, Gangwon-do, Gyeongsang-do, 
Chungcheong-do, Jeolla-do, and Jeju-do,  Sejong online for 10 days from January 28, 2021. was collec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program and AMOS, and frequenc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Simple Linear Regression was performed. The verifi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stress-related growth of leisure participant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In conclusion, even in the context of COVID-19, those who participated in 
leisure showed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through stress-related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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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COVID-19 2년차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사회

적 관계에서 멀어졌다(김수연, 2021). COVID-19 
라는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교육등과 같

은 사람들에게 밀접하게 적용되는 생활환경을 바

뀌게 하였으며, 한국에서도 이와같은 상황에서 다

양한 대책과 방안으로 COVID-19 극복에 힘을 쓰

고 있다. 그 중 인천연구원은 COVID-19로 인한 

여가실태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그 

내용은 여가생활은 의무적 성격보다는 자율적 성

격이 강하기 때문에 COVID-19 상황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여가생활을 재구조화해 나가는

지에 관심을 두고 향후 일과 삶의 균형 및 일상회

복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며,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여가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주목해

야 한다고 하였다(박흥서, 2021). 이는 COVID-19 
상황에서도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중요

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COVID-19 상황에서도 

여가트랜드는 변화 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환경

에 따라 여가프로그램은 개발되어야 하고 지속적

으로 사람들에게 보급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COVID-19 상황에서는 맛집 대신 밀키트로, 오
프라인 모임이 아닌 온라인 모임과 해외 여행이 

아닌 국내 여행등 COVID-19로 인한 여가생활 

트랜드가 변화 되고 있다(이송이, 2021). 또한 집

에 있는 시간이 많아 짐에 따라 COVID-19 상황 

이후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 또한 커졌다는 것도 

알 수 있었으며(뉴시스, 2021), 호텔에서 먹고 즐

기는 호캉스 또한 여가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었

다(한화손해보험, 2021). 여가는 제약속에서도 새

롭게 변화가 되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 계속

해서 찾아 가고 있다. COVID-19 상황에서 여가

생활은 멈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가 트랜드의 

변화에 대한 준비 단계로 해석 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상황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COVID-19 상
황에서도 여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여가참여자들은 COVID-19 상황속에서도 

여가를 지속적으로 참여 할 수 있다는 것은 여

가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COVID-19 상황에

서 긍정적 여가참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

적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스트레스 

관련 성장에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관련 성장은 스트레스 상황을 통해 

새로운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에 대한 경험을 

말한다(Tedeschi, Park, & Calhoun, 1998). 스
트레스관련 성장은 가족의 아픔, 건강이상, 어
려운 문제등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 이후에 긍

정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것을 정의 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관련 성장은 삶의 확장된 시

각,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략, 개인적 자원의 

개발과 발전 그리고 깊은 관계를 추구할수 있

는 범위들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Park, 
Cohen, & Murch, 1996). 따라서 모든 스트레

스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들을 개인 스스

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관련 성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좀 더 

면밀히 보면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경험의 문

제 중심적 대처 능력과 긍정적 재해석 능력 그

리고 정서적인 지원 추구 능력을 향상시키며, 
적극적인 스트레스 상황 대처는 스트레스관련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rmeli, Gunthert, & Cohen, 
2001; Kesimci, Goral & Gencoz, 2005). 이와 

관련해 여가활동 참여가 개인의 스트레스를 해

소 시키는 것에서 더나아가 개인적 성장과 삶

의 변화에 기회를 제공하고 스트레스관련 성장

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제시

되고 있으며(Chun & Lee, 2010; Chun, Lee, 
Kim, & Heo, 2012), 여가스포츠의 참여들 통

해 스트레스를 감소 시키고 스트레스 상황 이



COVID-19 상황에서 여가참여자들의 스트레스관련 성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3

후에 긍정적 변화와 성장이 제시되고 있다

(Kleiber, Hutchinson, & Williams, 2002). 따라

서 스트레스관련 성장은 여가활동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

력은 삶에 있어 한 단계 성장 시킨다(Chun & 
Lee, 2010). 특히, COVID-19 상황에서는 삶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

다. 여러 가지 변화되는 시점에서 삶에 대한 

연구는 삶의 질에 의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을 

시사 하며, COVID-19 상황속 스트레스관련 

성장과 삶의 질의 향상은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삶의 질은 정서적 안정과 건강, 행복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강현욱, 전
태준, 2012), 주관적, 정서적 웰빙, 주관적 행

복, 삶의 만족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김진옥, 이
진의, 김도영, 2015).
즉,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과 행복의 

개념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은 단

순하게 자신의 행복이며, 자신들의 인생을 살

아가기 위한 방법을 잘 결정하는 것이며

(Graham, 2010), 이러한 행복은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행동의 결과로 경험되는 상태이며, 
타인의 행복으로 인해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

라고 하였다(Sirgy, 2012).
삶의 질은 많은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구에서도 

제시 하고 있다(De Vibe, Bjørndal, Fattah, 
Dyrdal, Halland & Tanner-Smith, 2017; Fortney, 
Luchterhand, Zakletskaia, Zgierska & Rakel, 
2013; Wang & Kong, 2014; Fredriksen-Goldsen, 
Kim, Shiu, Goldsen & Emlet, 2015; Gareen, Duan, 
Greco, Snyder, Boiselle, Park & Gatsonis, 2014; 
Porter, Menon, Vick, Villano, Berbaum & Davis, 
2014; Varni, Bendo, Nurko, Shulman, Self, 
Franciosi & Pohl, 2015). 이처럼 삶의 질은 연구자

마다 다양하게 제시 하고 있다. 삶의 질은 주관적 

행복, 삶의 만족, 주관적 웰빙, 정서적 웰빙등과 같

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김진옥, 이진의, 김도

영, 2015), 특히, 삶의 만족은 자신의 선택 기준에 

대한 삶의 질의 평가이며(Shin & Johnson, 1978), 
삶의 질은 삶의 만족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Cohen-Cymberknoh, Shoseyov & Kerem, 2011). 
따라서 삶의 질은 일상 생활의 경험이 모두 적용되

는 복합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삶에 

대한 추상적이고 지각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에서 

제시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COVID-19 상황

에서 스트레스관련 성장과 삶의 질에 대해서 규명 

하고자 한다. 변화 하고 있는 여가트랜드속에서 여

가참여자들의 스트레스관련 성장과 삶의 질을 파

악 함으로써 여가활동의 독려와 COVID-19 상황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환경의 틀을 만들

고자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 한다.
또한, COVID-19 상황에서의 여가참여자들

를 파악하여, 스트레스관련 성장과 삶의 질을 

이해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COVID-19 상황속에서 여가참여자

들의 스트레스관련 성장과 삶의 질에 대한 연

구들을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COVID-19 상황

에서 여가참여자들의 스트레스관련 성장은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 설정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여가참여자

들의 스트레스관련 성장과 삶의 질에 대해서 알

아보기 위해 'A-priori Sample Size Calculator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s' 사용하여(Soper, 
2021). 연구대상자 샘플 크기를 계산하였다. 설
문조사는 온라인 으로 진행 하여 자료를 수집

하였다. 수집기간은 2021년 1월 28일부터 10
일간 온라인 조사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랜

덤샘플링(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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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설문 수집을 하였다. 설문조사는 이메일로 

온라인 조사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전송 되었으며, 총 250부를 자료로 본 연구에

서 사용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먼저 다음 설문 

단계로 넘어가려 할 떄, 문항의 무응답을 사전

에 방지하기 위하여 무조건 모든 질문에 답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무응답에 의한 불성실 응

답은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설문에서 누락

된 데이터는 없었으며 설문에서 모든 문항은 

건너 뛸 수 없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상황에서의 여가참

여자들의 스트레스관련 성장과 삶의 질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 설문지를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스트레스관련 성장(Stress-Related Growth 

Scale: SRGS)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Cohen, 
Hettler, & Pane(1998), Park, Cohen, & Murch(1996), 
Chun, Lee, Kim & Heo(2012)의 연구를 바탕으

로 Han & Sa(2022)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를 본 연구에서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재사용하

였다. 단일척도로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삶의 질에 대하여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Diener(1994)의 주관적 웰빙과 Ryff(1989)의 심

리적 웰빙을 바탕으로 김선영, 장병주, 이준

(2007)의 연구와 김진옥, 김남조(2019), 한지훈, 
이철원(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삶의 만족 설

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재사용하

였으며, 단일척도로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
우 그렇다(5점)’로 구성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

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거주지, 1회 여가 참여시 소요되는 시간,, 
월 여가 참여 횟수로 5개의 요인을 구성하였다.

3.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목적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구성

하였으며 구성된 설문지는 여가 관련 전공 연구원 2
인에게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를 검증 받았으

며, 확인적 요인분석CFA(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여 측정도구의 정확한 구성 타당

도 와 적합도를 확인 하였다. 상대적 적합도 지수 

NNFI(Non-Normed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절대적 적

합도 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여 확인 하였으며, 신뢰도 

특성 수준 빈도 비율

성별
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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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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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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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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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

6

5

0

7

9

0

2

32.4

4.4

4.4

4.8

4.0

2.0

1.6

29.2

3.2

2.4

2.4

2.0

0.0

2.8

3.6

0.0

0.8

1회

여가 

참여시

소요

시간

1시간 미만

1 ~ 2시간

2 ~ 3시간

3 ~ 4시간

4시간 이상 

16

102

70

39

23

6.4

40.8

28.0

15.6

9.2

월

여가

참여

횟수

월 1회

월 2회

월 3회

월 4회

월 5회 이상

37

68

37

49

59

14.8

27.2

14.8

19.6

23.6

합계 250 100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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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위해서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으며, 
TLI는 .927, CFI는 .935, 그리고 RMSEA는 .070 으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TLI와 CFI지수는 .90 이상, RMSEA지수는 .05 이하면 

매우 좋으며, .08 이하면 양호하고, .10 이하면 보통인 

것으로 판단 하며, 모형 평가의 적합성을 나타낸다(Hu 
& Bentler, 1999, 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우종필, 2016).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이 .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에 문제가 없었다(Van 
de Ven, & Ferry, 1980). 또한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 CR)와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 AVE) 값이 .6이상과 .5이상으로 나타나 타

당성이 검증 되었다(Bagozzi &　Yi, 1988).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들은 SPSS WIN,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시행 하였으며, 측정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하기 위하여 여가태

도에 관한 각 문항들에 대해서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lysis)과 Cronbach's α 검사
를 하였다. 또한, 스트레스관련 성장이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Correlation Analysis)과 단순선형회귀분석(Sim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 하였다.

Ⅲ. 결과

1. 요인 간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상황에서의 여가

참여자들의 스트레스관련 성장이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각 변수

요인 항목 추정치 표준오차 CR AVE α

스트레스

관련

성장

1. 여가활동 참여 이후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687 .317

.961 .625 .935

2. 여가활동 참여 이후에 나는 내가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보다 자유로웠다. .713 .281

3. 여가활동 참여 이후에 나는 남들에게 삶에 대해 가르칠수있는 것을 배웠다. .718 .350

4. 여가활동을 통해 나는 남들이 원하는 내가 아닌, 내가 원하는 내가 되어야겠다고 느꼈다. .695 .284

5. 여가활동 참여 이후에 나는 문제에 생겼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해결하는 법을 배웠다. .775 .249

6. 여가활동 참여 이후에 나의 삶의 의미를 더 찾아야겠다고 느꼈다. .687 .263

7. 여가활동 참여 이후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하는지를 배웠다. .832 .203

8. 여가활동 참여 이후에 나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다는 걸 배웠다. .787 .225

9. 여가활동 참여 이후에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793 .223

10. 여가활동 참여 이후에 나는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에 배움의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771 .223

11. 여가활동 참여 이후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더 진솔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813 .215

12. 여가활동 참가 이후에 나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는 것을 알았다. .686 .450

13. 여가활동 참여 이후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 하는 것은 괜찮다고 배웠다. .702 .266

14. 여가활동 참여 이후에 나는 개인적인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719 .314

15. 나는 여가활동 참여 이후에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배웠다. .066 .464

삶의 

만족

1. 내 인생의 생활 조건들은 아주 좋은 편이다. .801 .285

.913 .680 .909

2.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에 가깝다. .839 .267

3.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원하는 것들을 모두 이루어냈다. .868 .221

4.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817 .328

5.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 .775 .481

x² 374.326, df 169, CFI .935, TLI .927, RMSEA .070

표 2. 확인적 요인분석(CFA) 및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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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시행 하였다. 스트레

스관련 성장과 삶의 질은 모두 단일 요인으로 

구성 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표 3에 제시된 결

과처럼, 요인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잠재변수간의 상관관계수

의 값은 .80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다중공선상

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 SD 1 2

1 3.65 0.56 1

2 3.21 0.83 .500** 1

1.스트레스관련 성장 2.삶의 질 

**p<.01

표 3. 상관관계 분석

2. 여가참여자들의 스트레스관련 성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여가참여자들의 스트레스관련 성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선형회구분석한 결과, 표 4에 제시된 결과

처럼, R²은 .250으로 스트레스관련 성장은 삶

의 질에 25%의 설명력을 가지며, F 값은 

82.838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

다(p<.001). 스트레스관련 성장은 β=0.746으
로 나타나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p<.001). 또한 β가 정(+)적이므로 

스트레스관련 성장이 높으면 여가참여자들의 

삶의 질도 높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여가참여자

들의 스트레스관련 성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여가참여자들의 스트레스관련 성장은 삶의 질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COVID-19 상황에서 여가참여자들의 

스트레스관련 성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여가참여자들의 스트레스

관련 성장은 삶의 질에 정( + )의 영향을 미친

다고 나타났다. 이는 여가참여자들의 스트레스

관련 성장이 높으면 삶의 질도 높아진다는 것

이 나타났다.
이는 Han & Sa(2022)연구에서 사회적거리

두기에서의 여가태도, 스트레스관련 성장, 삶
의 질에 관계를 검증 하면서 스트레스관련 성

장이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으며, 여가동아리 참여 대학생의 스트레스관련 

성장 및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연구(최현욱, 
이민석, 2019)에서도 여가참여자들의 스트레스

관련 성장이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대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트

레스관련 성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시 되

어야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또
한 테니스참여 엑티브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스

트레스관련 성장과 삶의 질에 대해서 규명한 

이민석, 김민정, 이철원(2020)연구에서도 스트

레스관련 성장은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VID-19에서의 고통과 삶에 대한 만족 사

이의 스트레스관련 성장과 삶의 의미에 대한 

연구에서는 COVID-19 고통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삶의 의미를 통한 삶

의 만족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이 스트레스관

변수 B SE β t F R²

Constant 0.481 0.303 1.586

82.838*** 0.250
스트레스

관련 성장
0.746 0.082 0.500 9.102***

***p<.001

표 4. 스트레스관련 성장과 삶의 질 간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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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성장에 의해 조절되었음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COVID-19 고통과 삶의 의미,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관련 성장의 역할을 보

여주며, 스트레스관련 성장 수준이 높은 개인

은 COVID-19 고통에 덜 취약하고 삶의 의미

와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제시하였다

(Yıldırım, & Arslan, 2021). 
한편, 노인들의 진지한 여가와 스트레스관련 

성장, 행복감의 관계에 대하서 검증한 강희엽, 
이철원, 이민석(2017)은 노인들의 스트레스관련 

성장은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이는 삶의 질과 같은 개념들은 스트레스관련 

성장과 함께 긍정적인 삶의 영향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COVID-19 바이러스 또는 다른 세

계적 보건 위기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에서 여가

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스트레

스 조절과 부정적인 사건의 영향을 완화하여 회

복력을 구축할 수 있는 대처 전략을 만든다

(Iwasaki, 2006; Iwasaki, Mannell, Smale, & 
Butcher, 2005; Kleiber, Hutchinson, & Williams, 
2002; Liu, Lavender-Stott, Carotta, & Garcia, 
2022).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한 노력 결

과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향상시키기 때

문에(Tedeschi & Calhoun, 2004) COVID-19 상
황에서도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사람들은 스트

레스관련 성장을 통해 삶의 질에 긍정적인 향상

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의 스

트레스관련 성장은 여가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향상과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음을 

제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 여가 

참여와 새로운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가 제공 되

어야 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여가참여자

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관련 성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도출 하였다.
첫째, 여가참여자들의 스트레스관련 성장은 

삶의 질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는 COVID-19 상황에서도 여

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관련 성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 

주었다. 따라서 COVID-19 라는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인 이슈 가운데 한국 상황에서 여가참여

자들의 스트레스관련 성장과 삶의 질의 관계에

서 긍정적 요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이론

적으로 제시 되었다. 또한, COVID-19와 같은 

상황에서도 새로운 여가활동을 제시하는 다양

한 여가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고, 새로운 여

가활동 참여를 위한 하나의 여가촉진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COVID-19 
상황에서의 여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제시됨

과 동시에, 변화 될 수 있는 환경에서의 새로운 

여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여가 트랜드

의 발전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여가를 중단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여가활동, 새로운 환경이 여가활동에 필

요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이상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두 가지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COVID-19와 같

은 상황에서 여가참여자들에 대한 여가활동의 

종류와 성별, 연령, 학력등 인구통계학적특성

을 비교하여 각 집단의 필요한 여가활동이 무

엇인지에 대한 알아본다면 새로운 여가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둘째, 여가학적 측면에서 

COVID-19와 같은 상황에서 요구되는 여가프

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

기 위한 질적연구로 진행한다면 의미있는 연구

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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