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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9년 12월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nevel coronavirus, 

이하 COVID-19) 발병이 보고된 이후 세계 으로 격

한 확산을 보임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0년 1월 30일 '공 보건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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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목  : 본 연구는 비 작업치료사인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을 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작업균형과 삶의 질 변화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 방법 : 2020년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국 62개의 작업치료(학)과  총 35개의 학교에 설문지를 배포하

다. 설문지는 일반  특성, COVID-19 련 특성, OBQ, WHOQOL-BREF를 사용하여 작업균형과 삶의 질을 평가 

분석하 다. 결과 분석은 SPSS/PC 24.0 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카이제곱검정, 독립-t검정  

분산분석, 피어슨 상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 결과 : 작업균형 심 유무에 따라 학제, 수업, 생활패턴, 삶의 질, 개인일정  공  일정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05). 작업균형(OBQ)과 삶의 질(WHOQOL-BREF)의 비교에서 ‘취미여부’ ‘COVID-19 이후 새로 생긴 취미’, ‘생

활패턴’, 교통이용, ‘작업균형 유지’, ‘삶의 질’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p<.05), 작업균형 심유무

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작업균형과 삶의 질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 계가 나타냈다(p<.05). 

결론 :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해 생활의 변화가 많은 상자들이 작업균형에 심이 높고, 작업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활동수 과 정서  웰빙을 잘 유지 할수록 작업균형과 삶의 질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작업균형

과 삶의 질 간의 양의 상 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COVID-19 유행으로 사회  고립이 

쉬운 시기에 작업균형,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재 략과 련된 연구들에 기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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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를 선보하 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0년 

3월 11일 감염병의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하 다(WHO, 2020). COVID-19에 확진된 양성 정

자들은 국가별로 엄격하게 리하고 있으며 증도에 따

라 담병원과 생활치료시설로 나 어 격리하고 있다

(CDSCH on COVID-19, 2020). 세계 인 COVID-19의 

유행은 사회 반에 걸쳐 향을 주고 있으며 과거 유사한 

감염병인 사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나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보

다 더욱 심각한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COVID-19의 기 증상은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

상이며, 속도는 SARS나 MERS보다 훨씬 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기에도 타인

에게 된다는 에서 감염병 리가 어렵다(Moon, 

2020). COVID-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은 측하

거나 그 발생  유행의 통제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

어서 인간의 생존에 직 인 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인 계에서 감염에 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 있

는데, 2016년 발생한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일반인의 

80.2%가 감염에 한 두려움을 경험하 다고 보고되었

다(Lee et al., 2016).

우리나라는 2020년 2월 처음으로 국내 COVID-19의 

발생이 시작된 후 꾸 히 감염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생

활 속 거리두기’의 방역 지침이 내려지게 되었고(CDSCH 

on COVID-19, 2020),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COVID-19

로 인하여 우리 사회 반의 일상과 사회경제 인 피해

를 가져오고 있다. COVID-19의 유행으로 인한 사회  

거리두기와 감염에 한 두려움 등 사회인구학  요인들

은 작업균형(Occupational Balance)의 유지에 향을 미

친다(Gonzalez-Bernal et al., 2020).

작업균형은 작업치료의 고유 개념이며 작업치료사에

겐 매우 요한 개념으로 여겨져 왔으나 아직까지 그 정

의가 명료하게 합의되지는 않았다(Wagman et al., 2012). 

작업균형은 여러가지로 정의되었는데, 개인이 느끼는 일

상 인 작업의 만족감(Christiansen, 1996), 웰빙으로 귀

결될 수 있는 작업참여 간의 균형(Wilcock, 2006), 그리

고 가치있는 활동에 만족스럽게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

(Backman, 2004)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작업균형

은 건강과 웰빙, 삶의 만족도, 여가 등과 상 계를 가지

고 있으며(Wagman et al., 2012; Bejerholm, 2010), 작업

의 불균형이 래될 경우 자신의 삶에 한 만족도가 떨

어지고, 생활패턴이 무 지면서 건강이 손상된다고 보고

되었다(Bejerholm, 2010).

COVID-19의 유행  사회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학생들은 이 에 경험하지 못한 교육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비 면수업과 온라인 학습을 병행한 블 딩 학습

(blended learning) 등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성공 으

로 수업에 참여하기 해서 자기자신에 한 조 능력,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장비의 확보, 정보통신기기를 다

루는 기술, 혹은 복잡한 온라인학습 시스템에 하여 숙

지해야하는 등의 부담을 갖게 되었다(Rasheed et al., 

2020). COVID-19의 유행 상황에서 학생들은 일상의 

격한 변화를 느끼게 되었고, 학내에서의 교육 뿐만 아

니라 정상 인 임상 장실습의 수행에도 어려움을 격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 COVID-19 유행으로 인한 

사회경제  변화  교육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작업치료(학)과 학생을 상으로 COVID-19 유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활변화를 알아보고, 이러한 생활변화 

요인들이 작업균형과 삶의 질에 어떤 향을 주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탐구

하기 하여 진행되었다. 첫째, COVID-19의 유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활의 변화요인은 어떠한가? 둘째, 작업

균형에 한 심도에 따라 COVID-19 유행과 련된 

생활의 변화는 어떻게 다른가? 셋째, COVID-19 유행과 

련된 생활의 변화에 따라 작업균형  삶의 질에 차이

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자  기간

본 연구의 상자는 국에 소재한 작업치료(학)과 

공 학교에 재학 인 1, 2, 3, 4학년을 상으로 인원 비

율에 맞춰 지역별 학교를 선정하 다. 설문기간은 

2020년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하 으며, 학

의 소재지역은 경기도 지역이 4개  4개의 학교, 강원

도 4개의 학  4개, 충청도 15개의 학  7개, 라

도 17개의 학  11개, 경상도 21개의 학  8개, 제

주도 1개의 학  1개, 총 62개의 학  35개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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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설문지를 배포하 다. 

2. 연구의 차

설문조사에 앞서 연구자들은 임의추출한 학의 학생 

표  교수진에게 연구의 목 과 설문지의 내용에 

하여 충분히 설명하 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응답한 

상는 341명이었으며, 모든 상자를 비 면식으로 조

사를 진행하기 하여 네이버 폼 설문지를 사용하 다. 

각 설문은 설문의 목 과 취지, 기재요령을 설명한 후 연

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직  기입하도록 하 다. 응답자 

341명  불성실하게 응답한 9부를 제외하여, 총 332부를 

최종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모든 설문은 익명성을 

보장하고, 자료가 노출되지 않도록 리하 다.

3. 분석도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자기 기입 방식의 구조화된 설

문지로 작성자 개인의 일반  특성과 COVID-19 련

된 특성 7개 역 12문항과 작업균형검사(OBQ) 13문항, 

한국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HOQOL- 

BREF) 26문항으로 총 5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반  

특성은 성별, 재학 인 학교, 학년, 재학 인 학교 지

역, 작업균형 심 유무가 포함되었으며, COVID-19와 

련한 생활의 변화 역에는 수업형태, 취미(유/무, 

COVID-19 유행 이후 취미생활 유지, 새로 생긴 취미여

부), 일상 인 생활패턴의 변화 유무, 작업균형 유지, 작

업균형과 연 된 삶의 질, 감염에 한 두려움 경험, 비일

상성 경험( 교통의 두려움, 외출의 지장, 여행 등 개

인  일정의 차질, 자격증 등 공  일정의 차질)의 여부

를 조사하 다.

1) 작업균형검사(Occupational Balance Questionnaire, 

OBQ)

작업균형검사(Occupational Balance Questionnaire; 

OBQ)는 스웨덴에서 개발된 작업균형 평가도구로 시간

사용 만족도, 작업의 양  충분성, 작업의 다양성 등에 

한 13문항의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Wagman, & 

Håkansson, 2014). 설문은 자기응답식으로 진행되며 작

업의 양  변화에 한 만족도를 묻는 1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형 6  척도를 사용하고, 항목별 

수가 높을수록 작업균형 수 이 더 높을 것을 의미한다. 

문항에 한 응답 형태는 작업균형의 정도에 따라 "강력

히 동의하지 않는다(0 )"에서부터 "강력히 동의한다(5

)"사이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 설

문지를 한 로 번역한 후 문가(작업치료(학)과 교수 2

인)의 자문을 통해 내 타당도를 검증하 다.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0.912이다. 

2) 한국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

(Korean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BREF ; WHOQOL-BREF)

삶의 질을 측정하기 한 도구인 한국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HOQOL-BREF)는 신뢰도가 높

으며, 타당한 삶의 질 평가를 해 세계보건기구에서 개

발된 척도를 한국 으로 표 화한 도구를 사용하 다

(Min et al.,2002). 이 도구는 신체  건강 역, 심리  

역, 사회  역, 생활환경의 4개 역과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질문은 5  척도이며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로 채 하 다. 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한 정 인 반응이며, 질문  3

번, 4번, 26번 문항은 ‘매우 그 다’가 가장 부정 인 반응

으로 채  시 6에서 수를 빼야 한다. 총 은 130 이며 

각 역의 수는 20 , 100 로 변환할 수 있고, 

체 평균 삶의 질 수는 체 수에서 26으로 나 면 5 

이하의 수가 나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130  원 수

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0.902이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일반  특성, COVID-19 

련 심리 ·사회  특성에 한 빈도분석을 하 다. 

COVID-19와 련한 일반  특성  학업, ,  심리

사회  특성의 변화 요인들과 작업균형에 한 심여부

와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교차분석과 카이제곱검정

을 실시하 다. COVID-19 련 심리 ·사회  특성에 

따른 작업균형의 차이와 COVID-19 련 심리 ·사회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비교하기 해 독립-t검

정  분산분석을 사용하 으며 사후검정은 Bonferr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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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을 사용하 다. 작업균형과 삶의 질의 상 성을 알

아보기 해 피어슨 상 분석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

서 실시된 모든 분석은 SPSS/PC 24.0 for Window 

Program을 사용하여 처리하 고, 모든 통계에 한 유의

수  α는 0.05로 설정하 다. 

Ⅲ. 연구 결과

1. 상자의 특성

연구 자료로 사용된 332부의 설문지 응답자의 성별은 

여자가 231명(69.6%)으로 남자(101명, 30.4%)보다 많았

다. 재학 인 학년은 3학년이 112명(33.7%)으로 가장 많

았고 1학년, 2학년, 4학년 순이었다. 학의 소재 지역은 

경상도 111명(33.4%), 충청도 81명(24.4%) 순으로 가장 

많았다. 작업균형에 한 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있다

'고 응답한 학생은 269명(81%)으로 부분의 학생들이 

작업균형에 심을 가지고 있었다(Table 1)

2. COVID-19 련한 생활의 변화 요인

COVID-19 특성 련 역에는 수업형태, 취미(유/무, 

COVID-19 유행 이후 취미생활 유지, 새로 생긴 취미 여

부), 생활패턴 변화 유무, 작업균형 유지, 작업균형과 연

된 삶의 질, 감염에 한 두려움 경험, 비일상성 경험

( 교통의 두려움, 외출의 지장, 여행 등 개인  일정

의 차질, 자격증 등 공  일정의 차질) 여부로 12개의 문

항으로 구성하 으며 문항별 응답은 Table 2와 같다.

COVID-19의 유행에 따른 수업형태의 변화는 ‘비 면 

수업’이 254명(76.5%)로 많았고, 취미와 련한 설문에 

취미를 가진 251명(75.6%)의 응답자  취미를 유지하는 

학생은 169명(50.9%)이었으며 COVID-19 유행 이후 새

로 얻은 취미가 없다는 응답자가 230명(69.3%)이었다. 

COVID-19 유행 이후 생활패턴의 변화가 생겼다는 응답

자는 260명(78.3%)이었으며, 작업균형과 련하여 ‘작업

균형 유지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153명(46.1)으로 '유지

하고 있다'는 응답(74명, 22.3%)보다 많았다. 삶의 질은 

'이 과 다르지 않게 작업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비슷하

다’는 응답이 125명(47.9%)으로 가장 많았다. 심리  요

인으로 감염에 한 두려움은 ‘본인 는 가족 감염 두려

움’ 246명(74.1%), ‘ 교통 이용의 두려움‘ 218명(65.7%) 

순으로 높았다. 사회활동과 련된 비일상성 경험에서 ’

감염의 우려 때문에 외출(쇼핑, 외식, 화, 은행 등)에 지

장 생김‘ 260명(78.3%), ‘개인 인 일정(여행 등)  계획

에 차질’ 271명(81.6%), ‘공 인 일정(시험, 자격증 등)  

계획에 차질’ 211명(63.6%)으로 높게 나타난 항목이다

(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32)

Item Number(Person) Ratio(%)

Gender
Male 101 30.4

Female 231 69.6

School 
3 years 156 47

4 years 176 53

Grade

Freshman 78 23.5

Sophomore 77 23.2

3rd year 112 33.7

4th year 65 19.6

Area

Gyeonggi-do 35 10.5

Gangwon-do 25 7.5

Chungcheong-do 81 24.4

Jeolla-do 77 23.2

Gyeongsang-do 111 33.4

Jeju Island 3 0.9

Occupational Balance 

Interest

Have 269 81

None 6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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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VID-19로 인한 생활의 변화요인과 작업

균형에 한 심 유무의 차이

COVID-19와 련한 일반  특성  학업, ,  

심리사회  특성의 변화 요인들과 작업균형에 한 심

여부와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일반  특성에서는 학제가 작업균형에 한 

심의 유무에 따른 응답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p<.05, Table 3). COVID-19와 련한 일반  특성  

학업, ,  심리사회  특성의 변화 요인들 12개 항목 

 수업형태, 생활패턴 변화여부, 삶의 질 변화 여부, 비

일상성 경험  개인  일정(여행 등)  계획에 차질 여

부, 공 인 일정(시험, 자격증 등)  계획에 차질여부 항

목에서 작업균형에 한 심의 유무에 따른 심리사회

인 변화에 한 응답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p<.05, 

Table 3).

4. COVID-19와 련된 생활의 변화에 따른 

작업균형(OBQ)의 차이 비교

상자의 작업균형(OBQ) 총 의 평균과 표 편차는 

40.39±10.80, 수는 39 이다. COVID-19 련된  

 생활패턴  사회  변화, 작업균형과 삶의 질에 한 

인식도에 따른 작업균형(OBQ) 총 의 차이를 알아보기 

Table 2. Life-Changing factors associated with COVID-19

Division Item Number Ratio(%)

Class

Face to face 10 3

Non face to face 254 76.5

face to face+ Non face to face 68 20.5

Hobby
Have 251 75.6

None 81 24.4

Hobby maintenance

Maintaining 169 50.9

Can’t maintain 84 25.3

No Response 79 23.8

A new hobby after COVID-19
Have 102 30.7

None 230 69.3

Life pattern
Change 260 78.3

No change 72 21.7

Occupational Balance 

maintenance

Maintaining 74 22.3

Difficult to Keep 153 46.1

Trying to Keep 105 31.6

Quality of Life

Good 52 15.7

Similar to before 125 47.9

Poor 103 36.4

Fear experience

Fear of self experience 25 7.5

Fear of family infection 61 18.4

Fear of self or family infection 246 74.1

An extraordinary experience

Fear of using public transportation
Yes 218 65.7

No 114 34.3

Difficulty going out
Yes 260 78.3

No 72 21.7

Personal schedule disruption
Yes 271 81.6

No 61 18.4

Public schedule disruption
Yes 211 63.6

No 121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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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독립 t검정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평균 차이를 

검증한 결과 ‘취미유무’ ‘COVID-19 이후 새로 생긴 취

미’, ‘생활패턴’, ‘작업균형 유지’, ‘삶의 질’, ‘ 교통 이용’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Table 4). 

작업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작업균

형(OBQ) 수가 높았으며, 본인이 작업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삶의 질이 좋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작업균형설문 

수가 높았다(p<.001). ‘수업’, ‘취미 유지’, ‘두려움 경험’, 

‘외출 지장’, ‘개인 일정 차질’, ‘공  일정 차질’ 등의 심리

사회  변수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Table 3. Comparison of the factors of change in life due to COVID-19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interest in 

occupational balance

Occupational Balance Interest N(%) P

(two sided)No(n=63) Yes(n=269)

School 
3 years 37(58.7) 119(44.2)

.038*

4 years 26(33.4) 150(55.8)

Class

Face to face 3(4.8) 7(2.6)

.045*Non face to face 54(85.7) 200(74.3)

face to face+ Non face to face 6(9.5) 62(23.0)

Life pattern
Change 40(63.5) 220(81.8)

.002**

No change 23(36.5) 49(18.2)

Quality of Life

Good 17(27.0) 35(13.0)

.016*Similar to before 29(46.0) 130(48.3)

Poor 17(27.0) 104(38.7)

Personal Schedule
No disruption 19(30.2) 42(15.6)

.007**

Disruption 44(69.8) 227(84.4)

Public Schedule 

No disruption 32(50.8) 89(33.1)

.009**Disruption 31(49.2) 180(66.9)

Sum 63(100) 269(100)

*p<.05, **p<.01

Table 4. Comparison of differences in occupational balance(OBQ) according to life changes related to COVID-19 (N=332)

Item N M±SD t/F p post hoc

Hobby
Have 251 41.45±10.47

3.173 .002**

None 81 37.12±11.23

A new hobby after 

COVID-19

Have 102 42.67±7.99
2.982 .003**

None 230 39.37±11.71

Life pattern
Change 260 39.41±10.17

-2.852 .005**

No change 72 43.91±12.27

Fear of using public 

transportation

Yes 218 39.38±10.36
-2.384 .018*

No 114 42.33±11.40

Occupational Balance 

maintenance

Maintaining(A) 74 46.80±9.99

27.813 .000** A>C>B**Difficult to Keep(B) 153 36.44±10.78

Trying to Keep(C) 105 41.64±8.83

Quality of Life

Good(A) 52 47.06±10.47

33.001 .000** A>B>C*Similar to before(B) 159 42.33±8.95

Poor(C) 121 34.98±10.78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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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Table 4). 일반  특성에 따른 

작업균형(OBQ)의 통계학  차이는 없었다. 

5. COVID-19 련된 생활의 변화에 따른 

삶의 질(WHOQOL-BREF) 차이 비교

상자의 삶의 질(WHOQOL-BREF)평가의 평균과 

표 편차는 총 이 86.85±14.04이다. COVID-19 유행과 

련한   심리사회  변화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

를 알아보기 하여 독립 t검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취미유무’ ‘COVID-19 이후 새로 생긴 취미’, ‘생활

패턴’, ‘작업균형 유지’, ‘ 교통 이용’  '삶의 질'의 

변수에 따라 삶의 질(WHOQOL-BREF) 평가 수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Table 5). 

COVID-19 유행 이후 취미가 있고, 취미가 새로 생기고, 

생활패턴의 변화가 없고, 교통 이용에 한 두려움

이 없고, 작업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의 질이 좋다고 인식한 집단에서 유의하게 삶의 질

(WHOQOL-BREF) 수가 높았다(p<.05). ‘수업’, ‘취미 

유지’, ‘두려움 경험’, ‘외출 지장’, ‘개인 일정 차질’, ‘공  

일정 차질’ 등의 심리사회  변수  일반  특성에 따른 

삶의 질(WHOQOL-BREF) 수의 통계학  차이는 없

었다. 

6. 작업균형(OBQ)과 삶의 질(WHOQOL-BREF) 

간의 상 계

상자의 작업균형(OBQ)과 삶의 질의 상 계를 알

아보기 해 피어슨(Pearson) 상 분석을 사용하 으며, 

그 결과 작업균형(OBQ)과 삶의 질(WHOQOL-BREF)의 

p상 계수가 .737로 유의하다는 높은 양의 상 결과가 

나타났다(Table 6). 작업균형(OBQ)과 삶의 질(WHOQOL- 

Table 5. Differences in quality of life(WHOQOL-BREF) according to changes in life related to COVID-19

Item N M±SD t/F p post hoc

Hobby
Have 251 88.51±13.54

3.884 .000*

None 81 81.69±14.37

A new hobby after 

COVID-19

Have 102 89.39±11.97
2.211 .028*

None 230 85.72±14.74

Life pattern
Change 260 85.94±13.38

-2.261 .024*

No change 72 90.14±15.85

Fear of using public 

transportation

Yes 218 85.42±13.44
-2.584 .010*

No 114 89.58±14.78

Occupational Balance 

maintenance

Maintaining(A) 74 94.81±12.33

20.105 .000** A>C>B**Difficult to Keep(B) 153 82.88±14.10

Trying to Keep(C) 105 87.01±12.70

Quality of Life

Good(A) 52 96.27±13.48

21.266 .000** A>B>C**Similar to before(B) 159 87.43±12.17

Poor(C) 121 82.04±14.45

*p<.05, **p<.01

Table 6. OBQ, WHOQOL-BREF and Subdomain Correlation

WHOQOL-BREF Sum Physical health Psychological Social relationship Environment

OBQ Sum .737** .662** .641** .642** .648**

WHOQOL-BREF Sum .859** .872** .880** .903**

Physical health .659** .684** .676**

Psychological .762** .693**

Social relationship .723**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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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F)의 하  역간의 상 계수에서는 신체  건강

역(.662) 심리  역(.641), 사회  계 역(.642), 환경 

역(.648)에서 모두 양의 상 계로 통계학 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p<.01).

Ⅳ. 고 찰

COVID-19 지속 인 감염으로 인해 격리 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사회  거리유지하기로 사회  고

립, 외출 자제 등 일상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세

계 작업 치료사 연맹(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20)은 COVID-19에 응하여 작업 치료사

들이 사람들과 력하여 자신의 작업에 한 지속 인 

근을 진하기 한 략을 개발하도록 하 다. 아직 

감염 방이 백신보다는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인 재, 작

업치료사에게 보건을 한 작업은 ‘감염 방을 한 작

업'과 ‘참여향상을 한 작업'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

야한다(Ji, 2020).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COVID-19에 

향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방역수칙을 수하면서도 작

업 참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건강과 웰빙을 증진

시키기 해 필요하다(Dirette, 2020; Yang, 2021). 작업

치료사는 일상생활이 제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이차  

문제를 이해하고 건강한 습 형성과 활동수 , 정서  

웰빙, 스트 스 리 등의 략을 제공하는 문가이다

(Dirette, 2020; Malfitano et al., 2020). 이런 으로 작

업치료사  작업치료 공 학생들에게 작업균형은 더욱 

요한 심사가 되었다.

본 연구는 작업치료를 공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으

로 학생들의 작업 역  COVID-19와 련해 생활의 

변화된 특성들을 7개 역(수업형태, 취미, 생활패턴, 작

업균형유지, 삶의 질 변화, 감염의 두려움경험, 비일상성 

경험여부)로 추출하 다. 상자의 일반 인 특성에는 

성별, 학제, 학년, 학교 지역, 작업균형 심유무를 조

사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과 COVID-19와 련된 생활의 

변화와 작업균형 심 유무를 비교한 결과 4년제, 면과 

비 면 복합 수업, 생활 패턴에 변화가 생긴 경우, 삶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 여행 등 개인의 일정이나 자격증 

시험 등 공  일정에 변화가 있을 때에 작업균형에 심

이 높았다. 이는 COVID-19 유행 이  상황과 비교하여 

생활의 변화가 은 상자보다는 변화가 많은 상자

들이 작업균형에 한 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균형은 일  여가 련 활동 는 활동 이고 편

안한 활동과 같은 삶의 다양한 측면 간의 균형 개념

(Christiansen, & Matuska, 2006)과 련 있다. 작업균형

은 개인의 주 인 경험과 배경에 의해 향을 받게 되

어(Wagman et al., 2012),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

를 지닌 것(Yazdani et al, 2018)으로 작업치료 공학생

들이 자신의 주  경험과 환경  향으로 일상생활의 

패턴이 변화될 때 작업균형에 한 심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COVID-19와 련한 생활의 변화 인식도에 따른 작업

균형검사(OBQ) 총  비교에서 COVID-19 이후 ‘취미 있

음’, ‘새로 생긴 취미가 있음’, ‘생활패턴의 변화 없음’, ‘작업

균형 유지’, ‘작업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삶의 질이 좋음’, 

‘ 교통 이용에 두려움 없음’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작업균형(OBQ)이 높게 나타났다. 스페인의 작업치료 공

학생 192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작업균형(OBQ) 평균

수가 38.9 이었으며, 학년간의 작업균형(OBQ) 수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왔다(Romero-Tébar et al., 2021). 

본 연구에서는 상자의 작업균형(OBQ) 평균값이 40.4 , 

수 39 으로 Romero-Tébar, Rodriguez-Hernandez, 

Segura-Fragoso과 Cantero-Garlito(2021)의 연구와 Park 

(2020)의 한국  작업균형검사(OBQ-K) 연구  일반성

인 50명의 평균값(표 편차) 38.32(10.50)보다 평균값은 높

았지만, 스웨덴 성인 21-64세(153명)를 상으로 한 연구

(Wagman & Håkansson, 2014)의 작업균형(OBQ) 

수 42 , 21-70세(420명)에 속하는 문직 스웨덴의 연구

(Wagman et al., 2017)의 작업균형검사(OBQ) 수 42

, 작업치료사 41 보다 낮게 나타났다. 학년 간에는 작

업균형검사(OBQ) 수의 통계  차이는 보이지 않아 

Romero-Tébar 등(2021)의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작업균

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활동수 , 정서  

웰빙을 잘 유지 할수록 작업균형의 수는 높게 나타났다. 

COVID-19로 인한 사회  거리두기와 강력한 방역지침에 

따른 생활패턴의 변화와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상

자의 작업균형검사(OBQ)의 평균값이나 수는 낮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업균형 유지여부에서 작업균형 유

지(46.8 ), 유지하려고 노력(41.6 ), 작업균형 어려움

(36.4 )으로 각 그룹간에 작업균형검사(OBQ) 총 의 차

이가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삶의 질에서 더욱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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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 ‘작업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삶의 질이 좋음’(47

), ‘ 과 다르지 않은 작업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삶의 

질은 비슷함’(42.3 ), ‘삶의 질이 좋지 않음’(35 )으로 나

타났다. 

삶의 질(WHOQOL-BREF) 평가에서도 작업균형검사

(OBQ)와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취미가 있고, COVID-19 

유행 이후 취미가 새로 생기고, 생활패턴의 변화가 없고, 

교통 이용에 한 두려움이 없고, 작업균형을 유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작업균형을 유지하고 있

어 삶의 질이 좋다고 인식한 집단에서 유의하게 삶의 질 

(WHOQOL-BREF) 수가 높았다. Yang(2020)의 연구

에 따르면 활동참여는 주  건강, 우울  삶의 질에 

각각 직 으로 향을 미치고, COVID-19 이 과 이후 

두 시기에 해 활동참여와 삶의 질 간의 경로가 유의미

함이 나타나 COVID-19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고립으

로 인해 우울과 삶의 질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 

이는 상자의 OBQ와 삶의 질(WHOQOL-BREF)의 

양의 상 계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며, 지역사회 노

인을 상으로 한국  작업균형검사(Occupational Balance 

Questionnaire, OBQ-K)의 타당도  신뢰도 검증을 하

여 Occupational Balance Questionnaire (OBQ), 한국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단축형(WHOQOL-BREF)을 

사용한 Park(2020)의 연구와 삶의 질 증진방안으로서 작

업균형 개념의 요성을 제시하는 Park(2019)의 연구 결

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의 작업치료(학)과 62개 학  35개 학의 

학생을 상으로 하여 상자들이 표성을 가질 수 있

도록 노력하 으나 임의추출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 이 있다. 그러므로 향

후 표본의 표성을 확보한 무작  추출을 통한 반복 연

구가 필요하다. 둘째. 작업균형에 심이 높다는 것이 작

업균형이 잘 유지되고, 삶의 질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 반 로 환경 인 향으로 자신의 작업균형

이 유지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작업균형에 한 심이 

증가하 다. 기치 못한 감염병의 유행으로 사회  

고립이 쉬운 시기에 작업균형의 요성을 인식하고 자신

의 작업균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심을 갖는 것이 필

요하다. 사회  거리두기와 강력한 방역 속에서 일상

인 작업을 자유롭게 리지 못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작

업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상자들이 작업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상자보다 작업균형과 삶의 

질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므로 작업치료 클라이

언트뿐만 아니라 COVID-19에 향을 받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작업에 참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 략의 개발과 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재의 사

회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작업치료의 클

라이언트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국에 소재한 35개 학 작업치료(학)과 

학생 332명을 상으로 COVID-19로 인한 작업균형과 

삶의 질에 한 설문을 실시하 다. COVID-19로 인해 

생활의 변화가 많은 상자들이 작업균형에 심이 높

고, 작업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활동수

과 정서  웰빙을 잘 유지할수록 작업균형과 삶의 질

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작업균형과 삶의 질 간의 양의 

상 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치료 공 학생뿐만 아니

라 작업치료사들도 COVID-19 유행으로 사회  고립이 

쉬운 시기에 작업균형의 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작

업균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

다. 한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COVID-19에 향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작업 참여를 건강하게 유지하여 작

업균형,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재 략의 개발과 

련된 연구들이 필요하며 본 연구 결과가 기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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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in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Occupational Balance and Quality 

of Life in Epidemic of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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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 Eun-bi****, B.A., O.T., Chae, Hyun-ah**, B.A., O.T., Noh, Chong-su*, M.S., O.T., 

Cha, Jung-jin*, M.P.H.,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Professo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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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occupational balance and quality 

of life caused by COVID-19 in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Methods : From May 27 to June 26, 202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a total of 35 universities among 

62 occupational therapy departments nationwide. General characteristics, COVID-19 related characteristics, 

OBQ and WHOQOL-BREF were used to evaluate and analyze occupational balance and quality of life. The 

SPSS/PC 24.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frequency analysis, crossover analysis, chi-square test, 

independent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hool system(years), class, life pattern, quality of life, 

personal and public schedule depending on whether they are interested in occupational balanc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occupational balance(OBQ) and quality of life(WHOQOL-BREF), ‘Hobby’, ‘new 

hobbies after COVID-19’, ‘life patterns’,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maintenance of occupational balance’, 

and ‘quality of life’.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occupational balance and quality of life.

Conclusion : This study showed that the more people who have changed their lives due to COVID-19 are 

interested in work balance, and the better they maintain their work balance and emotional well-being, the 

higher the work balance and quality of life, and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work balance and quality 

of life was confirmed. This will be the basis for studies related to intervention strategies that can improve 

occupational balance and quality of life in a time when social isolation is easy due to the COVID-19 

epidemic.

Key words : Occupational balance, COVID-19, Quality of li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