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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국판 코로나 스트레0-6 19 
스 척도 를 번안하고 타당화 하는 것이다 자료는 패널 전문 조사기관을 통(KCSS) . 
해 모집된 명의 참가자들로부터 온라인으로 수집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669 . (EFA)
과 확인적 요인분석 을 통해 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고 준거관련 타당(CFA) KCSS , 
도와 법칙적 망조직을 통하여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와 결과 개 . EFA CFA 16
항목과 일상생활 변화 감염 위험 직업 변화에 해당하는 요인이 확인되었다 해, , 3 . 
당 모델은 자료에 적합하였고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 역시 적절한 것으로 나타
났다 결과적으로 는 신뢰롭고 타당한 평가도구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 KCSS . 
구는 코로나 스트레스의 포괄적인 평가가 가능한 공식적인 척도를 마련하였으며 19 
향후 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 척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
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코로나 스트레스 미취학자녀 양육모 타당화: 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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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는 사회 전반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19 ․
미치면서 우리의 일상과 사회운영 방식의 대부분, 
을 비대면으로 바꾸었다(Almeida et al., 2020).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고 ‘ ’ 
코로나 는 풍토병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19 . 
러한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은 빠른 확진자 수의 증
가와 함께 다양한 스트레스를 이끌었다 한편 최. , 
근 등장한 원숭이 두창 역시 또 다른 새로운 감염
병이다 결국 코로나 대유행과 같은 상황은 인류. 19 
에게 언제라도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코로나 의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 19
이들이 장기화된 스트레스로 우울 불안 및 외상 , 
후 스트레스 장애 를 겪을 수도 있다고 밝혀(PTSD)
졌다 이는 국내에만 해당되는 양상이 아니며 실제 . 
미국과 중국 및 유럽과 남미의 여러 국가들에서도 
코로나 로 인한 심리적 부적응 양상이 개인들에게 19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은환( , 2020; 
Huang & Zhao, 2020; Khubchandani et al., 

이처럼 코로나 대유행2020; Qiu et al., 2020). 19 
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라19
는 감염병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였으
며 특히 코로나 의 장기화는 심리적인 적응에 부, 19
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렇다면 어린 자녀들을 양육. 
하는 어머니들은 어떠할까 육아는 그 어떤 상황아? 
래에서도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위협적일 수도 있는 외부환경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인간의 발달과 성장. 
에서 환경적 맥락은 분리될 수 없다 생태학적 관. 
점의 체계모델 에 따르면(Bronfenbrenner, 1979) , 
어머니는 미시체계로, 아동이 살고 있는 가정환경 
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아동과 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이다 자녀는 주로 양육자를 통하여 환경에 적. 
응하는 것을 배우고 부모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사

회적인 존재로 성장하기 때문에 자녀의 건강한 발
달을 위해서 어머니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인 건
강은 매우 중요하다(Biddulph, 2004; Thompson, 

따라서 새로운 감염병들이 빈번하게 등장하1998). 
는 시기에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파악하
는 것은 이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한 개입과 예
방에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감염병이 주는 스트. , 
레스의 영향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
에 관한 연구들이 앞으로도 주목해야하는 영역임을 
시사한다 특히 코로나 로 인한 (Perman, 2020). , 19
심리적 고통과 많은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그 주
요한 원인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
레스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타당하고 신뢰로
운 측정도구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코로. 
나 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 대다수가 감염증 자체19
와 감염병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구인의 개념
을 명확히 분별하고 있지 않거나 감염병 전후의 심
리상태를 비교하는 방식의 비공식적인 방법에 의존
하고 있었다 코로나 대유(Ahorsu et al., 2020). 19 
행과 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까지 전례
가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특수한 상황들, 
이 잘 반영되어 있으면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립
된 공식적인 평가 척도가 요구된다. 
국내외에서 개발된 코로나 와 관련된 다양한 19

기존 척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 에 . 19
대한 위험지각이나 이와 관련된 두려움과 불안감을 
평가하는 척도가 스트레스 척도보다 먼저 개발되었
는데 그 중에서도 와 동료들 이 개발, Ahorsu (2020)
한 코로나 두려움 척도는 코로나 와 관련된 척도 19
중에서 타당도나 신뢰도가 확인된 최초의 평가도구
로 주로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평가한다(Colizzi 

이 척도는 대유행 초기에 개발되었et al., 2020). 
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타당화가 이루어졌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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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가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불안 척, Lee(2020)
도 는 불(The Coronavirus Anxiety Scale: CAS)
안과 관련된 신체반응의 경험에 관한 문항들로만 
이루어진 문항의 단일 요인이다 문항수가 적어 5 . 
사용이 간편하지만 다양한 심리적 증상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반면 와 동료. , Qiu
들 이 개발한 총 문항의 코로나 주변외(2020) 24 19 
상성 디스트레스 척도(COVID-19 Peritraumatic 

는 전반적인 심리적 고통을 포함하Distress Index)
며 국내에서 번안되었다박용천 등 그러나( , 2020). , 
현재 상황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에만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한계점을 
역시 지닌다. 
코로나 와 관련된 정서를 평가하는 척도들에 19

뒤이어 개발된 스트레스 척도들을 보면 와 , Taylor
동료들 은 앞서 개발된 코로나 두려움 척도(2020) 19 
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외상적 반응과 외국인에 대
한 공포 및 강박적 생각행동 등을 평가하는 코로․
나 스트레스 척도 를 19 (COVID-19 Stress Scale)
개발하였다 이는 많은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문. 
제들을 토대로 개발하였으나 총 문항으로 실시36
에 부담이 따른다 그 외에도 최근 북미와 유럽 권. 
역에서 코로나 와 관련된 동양인 혐오와 부정적19
인 정서가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이여서(Dhanani 

외국인에 대한 공포 문항은 각 & Franz, 2020) 
나라의 맥락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제
한점을 지닌다 와 동료들 역시 대. Kujawa (2020) 
유행 스트레스 질문지(The Pandemic Stress 

를 개발하였으나 이 척도는 Questionnaire: PSG) , 
청소년 후기와 성인초기에 있는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용가능 연령대가 제한적이라는 한계
점을 지닌다.
나라 별 코로나 감염 심각도 및 방역 체계가 19 

상이한 만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스19 
트레스 측정의 필요성도 존재한다 김은하와 동료. 
들 은 세 이상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1) 19
코로나 스트레스 척도19 (COVID-19 Stress Scale 

를 개발하였다 이 척for Korean People; CSSK) . 
도는 요인으로 총 문항으로 국내 실정에 적합3 21
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가정의 맥락 안에서 개
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
녀가 있는 기혼성인에게 사용 시 다각적 평가가 어
렵다. 
기존에 개발된 다양한 척도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이 가정 내에서 겪을 수 있
는 스트레스 중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변화를 포함하는 척도는 부재한 상황이
다 그러나 기혼자나 자녀가 있는 성인들이 경험하. 
는 스트레스는 미혼 성인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자
녀가 있는 기혼한 성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포함하고 있는 척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과 동료들Tambling (2021)

은 를 개발하였COVID-19 Stressors Scale(CSS)
다 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경험. CSS
할 수 있는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 즉 가족 맥락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문항을 , 
포함하고 있다 가족은 사회적 변화와 사건들에 영. 
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과, 
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이선미 따라서( , 2011).  
는 부양과 돌봄에 대한 책임을 다룬 문항과 사CSS

회적 교류에 가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
가 있다.
감염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

을 미치지만 특히 여성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여성들은 감염병 상황에도 출산과 양육을 지. 
속해야하기 때문에 정신 건강 문제를 일으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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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고 육아를 하는 여성은 훨씬 더 많은 스트레
스를 받을 수 있다 더구나 (Almeida et al., 2020). 
우리나라는 여성이 가사나 양육에서 일차적인 역할
을 수행하기 때문에 감염병으로 인해 외부활동과 
다른 이들과의 교류가 제한되거나 보육시설의 휴원 
과 휴교 그리고 재택근무와 같은 상황은 돌봄과 , 
가사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그 중에서도 만 세 . 0-6
아동은 돌봄에 대한 시간수요가 커서 어머니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아동을 보살피고 관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하므로 심리적 부담과 스트
레스가 증가되기 쉽다 결과적으로 만 세 아동. 0-6
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감염병과 같은 갑작스런 
사회적 변화 상황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매우 취
약한 집단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인을 .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코로나 스트레스에 가장 취19 
약할 수 있으면서도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위험군
일 수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가족부양의 책임
과 가족이 포함된 사회적 교류의 문항이 포함된 
의 타당화는 기혼 성인을 중심으로 특히 자녀CSS

양육을 맡고 있는 어머니들의 스트레스를 면밀히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세 자녀를 양육하. 0-6
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국판 코로나 스트레스 19 
척도(Korean version of COVID-19 Stressors 

를 국내 상황에 맞게 번안하고 타당Scale: KCSS)
화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타당화하려는 는 자녀를 양육KCSS

하거나 부모님을 부양하는 기혼 성인들이 새로운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를 평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 

는 또 다른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 상황이 발KCSS
생 시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척도의 기, 
본 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패널 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전국에 거
주하고 있는 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연구대상자는 . 
총 명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명 확673 252 , 
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명을 각각 모집하였다421 . 
이를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에 따른 모형 적합도의 , 
구인타당도 결과를 더 견고하게 하고자 하였다 참. 
여자들은 배우자와 함께 동거 중이면서 미취학자녀
를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만 세 이상의 어18
머니들로 연구 참여자 모집 당시 조부모와 함께 거
주하는 경우와 우울증 치료 중에 있는 어머니들은 
제외하였다 또한 조손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혹. , 
은 미혼모 가정의 경우에는 코로나 스트레스 이19 
외 다른 스트레스 요인의 혼입여지가 있어 역시 배
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 
에 제시하였다1 .

연구도구

한국판 코로나 스트레스 척도19 (KCSS)
과 동료들 이 개발한 는 단일Tambling (2021) CSS

요인이지만 세 개의 내용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내용영역은 감염관련 스트레스 일상적 (1) , (2) 
활동관련 스트레스 재무자원관련 스트레스에 , (3) ․
해당된다 의 문항 중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과. CSS
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는 세 문항은 제외하였다
일상생활에 중요한 자원물품을 구하기 어려움(‘ ( )
예 의료혜택 식품 의복 물 주거 의료용품 및 ( . , , , , , 
처방 코로나 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에 접근)’, ‘ 19
이 여의치 않음 어떤 특정한 연령대에 속한다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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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오명 수치감 차별감 혹은 사회적 배제대, , 
상이 되는 것예 밀레니얼 세대 또는 세대에 대( . Z
한 부정적인 말 또는 언급’). 본 연구에서는 CSS 
사용에 대하여 원저자의 허락을 받았으며 심리학, 
과 박사과정 이상의 인이 번역작업을 진행한 후 5
영어권 국가에서 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10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인이 이중 역번역 과정을 3
거쳐 문항을 완성하였다 이중 역번역 과정에서 심. 
리학 석사과정 이상의 인이 원본과 역번역본의 동5

일성 평정을 점 척도 전혀 같지 않다 10 likert (1: ~ 
매우 똑같다로 실시한 결과 문항 당 평정 점10: ) , 

수의 평균이 점까지 분포하였으며 전체 평7.8~10 , 
균은 로 평정일치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본 척9.17 . 
도는 점 척도 전혀 받지 않는다 아주 5 Likert (0: ~4:
심하게 받는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 스트) 19 
레스원으로부터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SS (Tambling et al., 2021)
는 신뢰도 계수 이었고 본 연Cronbach’s = .96α

구분 EG n(%) CG n(%) 구분 EG n(%) CG n(%)

모연령
(yr)

20-29 13(5.2) 35(8.4) 자녀
연령
(yr)

0-2 93(37.2) 164(39.1)

30-39 183(73.2) 299(71.4) 3-4 88(35.2) 136(32.5)

40-49 54(21.6) 85(20.3) 5-6 69(27.6) 119(28.4)

모학력

중졸이하≤ 1(0.4) 1(0.2) 자녀
성별

남 131(52.4) 190(45.3)

여 119(47.6) 229(54.7)고졸 23(9.2) 50(11.9)

주양
육자

모 212(84.8) 343(81.9)
대졸≤ 195(78.0) 327(78.0)

조부모 29(11.6) 54(12.9)
대학원이상≥ 31(12.4) 41(9.8) 고용인 9(3.6) 22(5.3)

모직업

주부 120(48.0) 195(46.5)

거주
지역

서울 54(21.6) 88(21.0)

시간제 38(15.2) 71(16.9) 경기 68(27.2) 160(38.2)

풀타임 92(36.8) 153(36.5) 인천강원 29(11.6) 27(6.4)

가정내
월수입

원(10,000 )

200≤ 8(3.2) 10(2.4) 충청 33(9.2) 35(8.4)

200-400 88(35.2) 164(39.1) 전라 11(4.4) 24(5.7)

400-600 95(38.0) 140(33.4) 경상 59(23.6) 82(19.6)

600≥ 59(23.6) 105(25.1) 제주 6(2.4) 3(0.7)

COVID19
유 24(9.6) 25(6.0)

자녀
수

1 137(54.8) 210(50.1)
무 226(90.4) 394(94.0)

2-3 108(43.2) 207(49.4)

모우울
치료경험 27(10.8) 23(5.5)

4-5 5(2.0) 2(0.5)없음 223(89.2) 396(94.5)

주 탐색적 요인분석 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집단. EG: / CG: 

표 연구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1. (EG N=250)/ (CG N=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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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이었다 원척도인 Cronbach’s = .89 . α
와 구분하여 본 연구에서 한국 상황에 맞게 수CSS

정 및 타당화한 척도는 한국판 코로나 스트레스 19 
척도 로 구분하여 지칭하고자 한다(KCSS) .

우울
가 개발한 Derogatis(2001) BSI-18(Brief 

은 총 문항으로 심리symptoms Inventory-18) 18
적인 어려움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들 중 
간결하며 우울 문항 불안 문항 신체화‘ ’ 6 , ‘ ’ 6 , ‘ ’ 6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박기쁨 등 이 . (201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판 간이정신진단 검사

로 번-18(Brief SymptomInventory-18; BSI-18)
안하여 타당화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 ‘ ’
에 해당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6 . 
점 척도 전혀 안느낌 항상 느낌 로 5 Likert (1: ~5: )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국내 타당화 연구 박기쁨 등 에서는 우울( , 2012)
의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Cronbach’s = .80 , α  

이었다Cronbach’s = .88 .α

스트레스 마인드셋
등 이 개발한 스트레스 마인드셋 척Crum (2013)

도 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StressMindset Measure)
개인의 신념을 측정하는 척도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 반응과 행동방향을 결정짓는 인지적 도식
의 스트레스 마인드셋을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 
한지은과 양수진 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2020)
고 이 척도는 단일 요인으로 점 척도 전5 Likert (1:
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의 총 문항~5: ) 8
긍정문항 개 부정문항 개이다 본 연구에서는 ( 4 , 4 ) . 
개의 긍정문항을 역채점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4
퇴보적 마인드셋을 평가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퇴보적 마인드셋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한지은과 양수진 의 연구에서는 . (202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 .81 , α
이었다Cronbach’s = .89 .α

신경증 경향성
신경증 경향성 척도는 성격 요인을 평가하기 5

위해 와 가 개발한 단축형 Costa McCrae(1992)
를 양은Neo Five-Factor Inventory(NEO-FFI)

주와 류인균 이 번안 및 타당화 하였다(2000) . 
는 가지 차원인 신경증 경향성NEO-FFI 5

외향성 개방성(neuroticism), (extraversion), 
우호성 성실성(openness), (agreeableness),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차(conscientiousness) , 
원 당 문항씩 총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12 60 . 
경증 경향성을 평가하는 문항을 사용하였고 문12
항은 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매7 Likert (1: ~7:
우 그렇다 로 양은주와 류인균 의 연구에서) (2000)
는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 .85 α

이었다Cronbach’s = .90 .α

지각된 스트레스
과 이 개발한 축약Cohen Williamson(1988)

형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는 총 문항이며 스트Questionnaire: PSS-10) 10 , 

레스를 얼마나 지각하는지 즉 삶에서 경험하는 상
황이 스트레스로 지각되는 정도를 측정한다 본 연. 
구에서는 이정은 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2005)
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를 사용하였다(PSS-K) . 

는 스트레스 관련 부정적 경험과 대처 자PSS-K ‘ ’ ‘
원에 의한 긍정적 경험에 해당하는 두 개의 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 척도 전혀 그6 Likert (1:
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지~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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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며 Cohen
과 의 연구에서는 Williamson(1988) Cronbach’s α

이정은 의 연구에서는 = .78, (2005) Cronbach’s = α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3 , Cronbach’s = .85 α

이었다.

한국인 대상 코로나 스트레스 척도19 
한국인 대상 코로나 스트레스 척도는 김은하 19 

등 이 일반 설문조사와 기존 문헌 및 언론보(2021)
도를 통해 예비문항을 선정하여 개발하고 일반 성
인 명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이다 한국의 525 . 
방역정책과 집단주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문화적 맥
락을 고려하였다는 장점을 지니나 가정의 맥락 안, 
에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
변화와 같은 스트레스는 누락되어 있다 총 문항. 21
으로 감염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 ’, ‘
한 어려움 타인에 대한 분노에 해당하는 요인’, ‘ ’ 3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 척도 전혀 그5 Likert (1: 
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이다 이 척도는 총점~ 5: ) . 
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개발 당시 이었고 본 연구에Cronbach’s = .91 α
서는 이었다.88 .

자료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은 총 개의 응답이 모집되어 252
불성실한 응답 개를 제외한 개의 응답이 분석2 250
에 사용되었고 확인적 요인분석과 법칙적 망조직 , 
분석은 총 개의 응답이 모집되어 불성실한 응421
답 개를 제외한 개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2 419
다 수집된 자료들은 을 활용하여 각 척. SPSS 21.0
도문항들의 하나하나의 기술 통계치를 통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여 각 통계치가 , 

적절한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한 후에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문항과 총점 간 상. 
관관계를 살펴 문항 양호도를 확인하였고 내적 합, 
치도 분석을 실시하여 신뢰도를 확(Cronbach’s ) α
인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을 활용하여 . SPSS 21.0
각 척도문항들 하나하나의 기술 통계치를 통해 평
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여 각 통계치, , 
가 적절한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였고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문항과 총점 간 . 
상관관계를 살펴 문항 양호도를 확인하였고 내적 , 
합치도 분석을 실시하여 신뢰도를 (Cronbach’s ) α
확인하였다 또한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 , 
해 준거관련 척도들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한국( , 
인 대상 코로나 스트레스 우울과의 상관분석을 19 , )
실시하였다 나아가 와 이 . Cronbach Meehl(1955)
제안한 구인타당도 검증 방법으로 법칙적 망조직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nomological network) . 
선행연구를 통해 관련성이 밝혀진 외적 변인간의 
이론적 관계를 바탕으로 구조모형을 상정하여 분
석함으로써 요인들과의 이론적 관계 속에서 해당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법칙적 망. 
조직은 을 사용하여 과Mplus 7.0 Anderson  

의 제안에 근거하여 단계 분석으로 Gerbing(1988) 2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척도의 측정모형에 대. 
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에 두 번째 단계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 
통한 구인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서 개인차는 성격과 관련

되며 으로 성격은 개인이 스(Bowling et al., 2005) , 
트레스 요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뿐만 아니라 주
어진 상황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양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다 성격에 관한 (Cohen et al, 2007). 
이론 중 모델은 스트레스 반응과 그 개인차 B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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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 설명에 자주 인용되어 왔다(Besser & 
특히Shackelford, 2007; Hojat et al., 2003). , 5

개의 성격 요인들 중에서도 신경증 경항성은 특정 
사건의 초기 평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고 다
수의 연구들에서 밝혀졌다(Bartley & Roesch, 
2011; Besser & Shackelford, 2007; Conard & 
Matthews, 2008; Connor-Smith & Flachsbart, 

신경증 경향성은 개인이 직면한 사건을 더 2007).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처벌에 민감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에서도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기 더 쉬
운 것으로 나타났다(Gallagher, 1990; Kagan & 

스트레스의 지각과 관련성이 높Snidman, 1991). 
은 신경증 경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후 우울
감을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ankin, 2010; 
Şahin & Çetin, 2017).
지각된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개인 내

적 변인으로 최근에 밝혀진 요인들 중 하나는 스트
레스 마인드셋 이다 이는 스트레(stress mindset) . 
스가 지닌 전체적인 속성에 관한 개인의 평가이자 
판단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일종의 도식이다(Crum 

스트레스 마인드셋 역시 지각된 스et al., 2013). 
트레스의 예측과 관련된 변인으로 자주 언급된다. 

과 동료들은 스트레스 마인드셋을 스트레스Crum
에 대한 긍정적 기대 신념에 해당하는 성장적 스/
트레스 마인드셋과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 신념
에 해당하는 퇴보적 스트레스 마인드셋으로 나누
었다 퇴보적 스트레스 마인드셋은 스트레스 상황. 
을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경향과 관련되며(Kilby &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과 우울증Sherman, 2016), 
상을 일으킬 위험성 모두를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
다 이러한 선행(Huebschmann & Sheets, 2020). 
연구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지각, 
에 영향을 주는 퇴보적 스트레스 마인드셋과 신( ) 

경증 경향성을 선행요인으로 설정하고 우울을 결과
요인으로 하였다 즉 퇴보적 스트레스 마인드셋. , ( ) 
과 신경증 경향성이 코로나 스트레스를 예측하19 
고 코로나 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우울을 예측, 19
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구
인타당도를 확인하였다그림 참조 코로나( 1 ). 19 
스트레스 퇴보적 스트레스 마인드셋 신경증 그, ( ) , , 
리고 우울은 모두 잠재변인으로 사용하되 코로나
스트레스는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나누어진 하19 

위요인별로 지표변수로 구성하여 잠재변인을 사용
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예비문항 문항분석

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따라 차이가 있KCSS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검증과 분산분석을 실시한 t
결과 모연령 거주지 모학력 모직업 주양육자, , , , , , 
자녀연령 자녀수 월수입 자녀성별 우울증 치료, , , , 
경험유무 코로나진단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 
없었다 예비문항의 적절성 판단을 위한 문항분석 . 
결과 평균점수는 였으며 왜도 값은 , 1.29-2.92 , 

그림 코로나 스트레스 척도의 법칙적 망조직 모형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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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도 값은 으로 분포하고 있어 -.73-.53, -1.02-.00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문항 총점간 상관계수. -
는 으로 분포하고 있어 문항의 내적일관성.42-.63
이 확인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자료가 요인분석을 , 
실시하기에 적절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와 KMO

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값은 Bartlett KMO
으로 적정 기준으로는 이상일 경우 요인분.906 .5 

석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구형성 검증에서도 영가설이 기(Kaiser, 1970). 

각되어 요인분석이 가능한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예비문항의 요인 수와 구(Bartlett, 1950). KCSS 

조를 확인하기 위해 주축요인분해(principal axis 
사각회전 분석을 활용factoring), (direct oblimin)

하여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수의 결정. 
은 이상인 스크리 도표 그리고 요1 eigenvalue, 
인으로 설명된 비율이 설명되지 않은 비율보다 높
아야 한다는 것 을 기반으로 개 (Merenda, 1997) 3
요인이 추출되었다 탐색적 요인 분석에 따른 각 . 
문항들의 요인 부하 값을 살펴본 결과 기준에 미, 
치지 못하는 예비 문항 개를 삭제하였다 격리나 4 (‘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불확실 
것 국가 또는 세계 경제의 잠재적인 변화예 미’, ‘ ( . 
래 일자리 전망 투자손실 일상적 교육 일과의 , )’, ‘
변화예 온라인 교육 가족 내 밀접 접촉의 증가( . )’, ‘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하여 삭제된 ( )’). 
문항은 하나의 구인에 이상이며 다른 구인에는 4 .40
이하의 요인부하 값을 가져야 한다는 기준에 .30 

미치지 못하였다 즉 하나의 문항이 두 요인 이. , 
상에 을 넘는 요인 부하값을 갖거나 각 요인들.3

에의 부하 값 차이가 을 넘지 않는 교차부하.1
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삭제하였다(cross loading)

(Costello & Osborne, 2005; McCoach et al., 
2013).
최종 선택된 총 문항에 대하여 를 재실시16 EFA

한 결과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 값은 의 , .431-.894
값을 나타냈으며 요인의 적합성이 확인되었고 개 3
요인이 전체 분산의 를 설명하였다표 참63.15% ( 2 
조 추출된 개 요인은 문항검토과정을 통해 아래). 3
와 같이 명명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코로나 의 . 19
전염성 및 위험성을 포함하는 감염과 관련된 스트
레스에 해당하므로 요인 은 감염 위험으로 두 번1 ‘ ’ , 
째 요인은 코로나 대유행 상황으로 인하여 일상19 
에서 경험하는 개인적 가족적 그리고 사회교류적 ,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에 해당하므로 요인 는 개인2 ‘
가족 사회교류 변화로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 / ’ , 
직업적 영역에서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에 해당하
므로 직업 변화로 명명하였다‘ ’ .

확인적 요인분석

표 에는 의 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2 KCSS 3
인분석의 모형적합도와 최종 문항에 대한 요인부하
값을 제공하였다 적합도의 경우. , 𝝌2 검정은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아 영가설이 쉽게 기각되기에 

와 함께 살펴보았고 와 CFI, SRMR, RMSEA , CFI
은 양호한 수준으로 는 그다지 좋지 SRMR , RMSEA

않은 적합도 이지만 용인할 수 있는 (mediocre fit)
수준이었다김수영 의 표준화된 요인( , 2016). KCSS
부하 추정치는 .52~.90(p 에 분포하고 있어<.001) , 

등 이 제시한 기준인 이상과 Hair (2010) .50 Wang
과 의 기준인 이상을 모두 충족하Wang(2012) .40 
고 있어 문항들의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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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간 상관계수를 기반으로 변별타당도의 확
인 결과 는 로 분포하고 있는 상태로 , KCSS 47~.55
적절한 방향의 관계성을 보이고 있어 각 하위요인
이 이론적으로 적절한 정적 상관이며 각 하위요인

들이 잘 구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변별
타당도 역시 확보되었다 이로써 해당척도는 하위. 
구인 간의 상관을 통한 변별타당도와 표준화된 요
인부하 추정치들을 통한 수렴타당도가 모두 확인되

2(p)𝝌 DF SRMR RMSEA CFI

요인모델KCSS (3 ) 441.47(p<.001) 101 .079 .090 .901

요인(F) 문항 F1 F2 F3

F1
감염위험

1 내가 감염될 위험 .809 .031 -.060

2 증상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 .821 -.043 -.039

3 가족이 감염될 위험 .786 .035 -.023

4 의도치 않게 내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 .777 -.026 -.029

5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 의 심각성과 전염성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읽거19
나 듣는 것

.622 .087 .138

6
격리 처분이나 코로나 위험이 높은 분야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오명19 , 
수치감 차별감 혹은 사회적 배제대상이 되는 것 예 의료분야에서 일, ( . 
한다는 이유로 남이 경계하거나 달리 바라보는 것)

.441 .031 .246

F2
개인 가족/ /
사회교류
변화

7 일상적 개인 관리 일과의 변화예 요리 청소 운동 휴식 취미생활( . , , / , ) .091 .593 .10

8 사회적 교류 일과의 변화예 친구 가족들과 자유시간을 보내는 것( . / ) .045 .747 -.002

9 부양가족 돌봄에 대한 책임의 변화예 자녀돌봄 노부모 돌봄( . , ) .048 .431 .237

10
계획되거나 예정되어 있던 휴가 여행 오락 축하행사의 취소, , , 
예 졸업 생일 콘서트( . , , )

-.017 .894 -.045

11 의미 있는 개인적 또는 종교적 행사의 취소 예 졸업 생일 콘서트( . , , ) -.074 .709 .104

12 여행을 못하게 되는 것 예 휴가 주말 여행 취소( . , ) .068 .832 -.197

F3
직업 변화

13 현재 직업을 잃거나 수입이 없어지는 것예 돈을 못 벌게 됨( . ) -.102 .079 .793

14
현재 직업훈련의 기회를 잃거나 교육 기준들을 이수하지 못하게 됨 
예 자격증 견습 인턴십 또는 학위이수( . , , )

-.052 .028 .754

15
일상적 직업근무 일과의 변화( ) 
예 전일제 혹은 시간제 근무로 돈 버는 것을 할 수 없음( . )

.188 -.084 .656

16
격리 중에도 코로나 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하거나 희망좋은 점을 19 ‘ ’ ‘ ( )
찾으라는 압박’
예 소셜미디어의 체력단련 챌린지 홈트레이닝 생산성 증가 독려( . - , )

.201 .145 .457

표 확인적 및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 (N=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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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준거관련타당도

준거관련 척도들과의 상관분석 결과각 척도 총(
점의 평균 사용는 표 에 제시하였다 는 준) 3 . KCSS
거척도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동
일하게 코로나 의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척도인 한19
국인 코로나 스트레스 척도와는 로 더 높19 .46-.62
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는 . KCSS
선행연구에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외적 
변인들과의 적절한 관련성을 보이며 준거관련 타당
도가 확인되었다.

구인타당도 법칙적 망조직: 

법칙적 망조직은 선행연구를 통해 스트레스 변인
들과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진 선행 요인과 결과변
수들 간에 논리적 구조를 설정하여 변수들 간의 관
계 속에서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확보하는 방법이
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 경향성과 퇴보적 스트레. 
스 마인드셋이 를 정적으로 예측하고 이어서 KCSS

가 우울을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라는 가설을 KCSS
설정하여 법칙적 망조직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 검정
측정모형을 검정하기 위하여 코로나 스트레19 

스는 개의 하위요인을 지표변수로 사용하였고3 , 
신경증 경향성 퇴보적 스트레스 마인드셋 그리고 , 
우울은 요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문항묶음을 하
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𝝌2값은 81.85(df=48, 
N 가 는 =419), CFI .989, RMSEA 0.041(90% 

은 로 모두 좋은 적합도CI=.025-.056), SRMR .028
를 나타내었다 표준화 요인부하 추정치(close fit) . 

는 으로 양호한 수렴타당도를 나타내었고.66-.96 , 
요인 간 상관 역시 으로 양호한 변별타당도.19-.73
를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 
양호하였으며 구조모형 검정을 위한 수렴 및 변별,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구조모형 검정
구조모형의 검정 결과를 보면, 𝝌2값은 81.85 

(df=48, N 였고 적합도 지수는 가 =419) , CFI .989, 

1 2 3 4 5 6 7

일상가족의 변화1. ( ) -

감염위험2. .44** -

직업의 변화3. .50** .52** -

한국판 코로나 스트레스 척도 4. 19 (KCSS) .83** .80** .80** -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5. .32** .18** .26* .31** -

한국인 코로나 스트레스 척도6. 19 .49** .54** .48** .62** .32** -

우울척도7. .38** .24** .34** .40** .66** .45** -
**p<.01 

표 준거변인들과의 상관관계                                                                        3. (N=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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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은 RMSEA 0.041(90% CI=.025-.056), SRMR
로 모두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각 경로의 .028 . 

표준화 경로추정치 결과도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
하였다 따라서 코로나 스트레스는 신경증적 경. , 19 
향성(𝛃 = .391, p 과 퇴보적 스트레스 마인<.001)
드셋(𝛃 = .091, p 에 의해 정적으로 유의하게 <.05)
예측되었고 우울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예측요인이 ,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𝛃 = .216, p 종합하<.001). 
면 선행요인에 해당하는 구인들이 코로나 스트, 19 
레스를 예측하였고 코로나 스트레스는 결과변수, 19 
인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함으로써 의 구인타KCSS
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논  의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상황 변화가 
많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어린 자녀
를 둔 어머니들은 다양한 어려움에 처하기 쉽고 동
시에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특히 어머니는 감염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들, 
이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들에 대한 거름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어머니에게 발
생할 수 있는 심리적 문제를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코로나시. 
기에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그 
내용을 인지하고 선제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함으
로써 어머니들의 양육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아동 혹은 양육. 
자가 보일 수 있는 발달적 문제의 원인을 다루어 
적절한 개입과 효과적 예방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
는 발달심리학적인 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새롭게 출현한 감염병인 코로나 스19 

트레스 척도 를 번안하여 국내 미취학 자녀를 (CSS)
키우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타당화를 진행함으로
써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감염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연구에 적합한 요인 구조와 문항을 가진 공식적인 
평가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탐색적 . 
요인을 먼저 시행하였고 뒤이어 다른 연구 참여자, 
들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준거관련 타당도
를 비롯하여 법칙적 망조직을 통한 구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특이했던 점은 등Tambling (2021)

이 를 개발했을 당시 단일 요인으로 분석되었CSS
던 것과 상이하게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요인구조
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한 원인의 몇. 
가지 가능성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 . 
가능성은 참여자 구성에 따른 차이 때문일 수 있
다 개발 당시는 익명의 미국 거주 세 이상. CSS 18
의 영어권 부모들을 온라인으로 모집하여 설문조사
가 진행되었다 당시 저자들은 대부분의 참여자가 . 
동일한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여서 비슷한 근무, 
환경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다는 공통된 특성으
로 인해 다소 편향된 표집의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
하였다 이로 인하여 요인구조를 비롯한 척도 타당. 
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을 지
적하면서 타당화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비해 본 연구의 대상은 어머니들이라는 공통
점을 지니지만 전업모를 비롯하여 전문직 사무직, , 
시간제 업무 등 매우 다양한 직업군의 어머니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연구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 
참여자들의 다양성이 첫 번째 원인일 수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개발 당시에는 부모가 모두 참

여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어린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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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라는 점과 대의 여성들이라는 공통점20-40
을 갖는다 그러나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는 이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아버지들이 경험하
는 스트레스나 십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경
험하는 스트레스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왜냐하. 
면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경우 감염, 
병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관련해서 좀 더 민감
하고 중요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며 
일상과 감염 그리고 직업 영역에서 경험하는 스트
레스 정도가 아버지들이나 십대자녀의 부모들과는 
차이를 지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연. , 
구대상이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라는 점이 
두 번째 원인일 수 있다.
세 번째 가능성은 각 국가별 감염병 유행에 따른 

상황 차이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코로나. , 
는 각 나라별로 유행 양상과 방역체계 그리고 19

그에 따르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도 모두 달랐기 
때문에 한국은 가 개발된 미국과는 코로나CSS 19 
유행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 대유행 양상. 19 
과 이로 인한 국가적 상황에서의 차이가 코로나19
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내용들에 상당
한 영향을 줌으로써 요인구조가 다르게 나왔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가 지니는 주요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해 정신건강에 상당, 
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코로나
로 인한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19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 와 같. 19
은 감염병 스트레스에 관한 공식적인 평가척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임시적인 평가들이 확산되는 것을 
줄임과 동이에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
니들에게 보다 적합한 척도로 연구주제에 따라 적

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 
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공식적인 평가KCSS

척도이기 때문에 일상회복 이후 풍토병화 되는 코
로나와 연관된 스트레스의 변화양상을 평가하는 다
양한 연구들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는 감염병이 유발하는 외부 환경 혹, KCSS

은 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양. 
육환경과 직결되기 때문에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이 
미칠 수 있는 스트레스 지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어. , 
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측정도구의 개발을 통해 
추후 감염병으로 인한 어머니의 스트레스 관련 연
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나아가 국내 감염병 관련 스트레스 척도의 다. 
양성에도 기여하였다.
셋째 는 감염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척도, KCSS

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감염병으로 인, 
한 스트레스 평가가 요구될 경우 기존에 개발된 

가 재타당화의 근거가 되는 척도로 사용가능KCSS
하다는 점이다 코로나 사태는 종식을 향해 가고 . 19 
있지만 미래에는 언제라도 다양한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감염병 관련 전문가들. 
에 의하면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 주기가 년 이내, 3
로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최우리 이( , 2020). 
에 따르면 신종감염병이 기후변화와 관련되었다는 , 
부분에서 아직은 과학적 자료가 부족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자연환경 파괴와 기후변화와 신종 감염
병의 관련성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 
신종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고 그 발생 주
기 역시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로나 와 같. 19
은 감염병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감염
병의 특성이 대인간 접촉을 피해야하는 상황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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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한다면 와 같은 기존의 척도가 적절한 평KCSS
가도구에 대한 재타당화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은 각기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KCSS

는 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스트레스 수준에 3 
대한 전반적인 평가 이외에 어머니들이 어떤 영역
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지를 알 수 있
으며 스트레스를 구성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 가
능하다 요인별 확인 결과 어머니들은 요인 일상. , 1 ‘
의 변화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
고 요인 직업의 변화에서 가장 적은 스트레스를 , 3 ‘ ’
보고하였다 특히 여행을 못하는 것과 사회적 교. , 
류 일상에서의 변화 그리고 휴가나 축하행사의 취
소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보고하는 점으로 
보아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일상의 변화가 어머, 
니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영역. 
에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스트
레스를 낮추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칙적 망조직의 구조모형에 따르면 , 
의 수준은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유KCSS

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감염. 
병 스트레스가 어머니들의 정서적인 부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
치한다 이(Cao et al., 2020; Dual & Zhu, 2020). 
에 대한 개입의 시사점은 새로운 감염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초래
되고 있는 상황이 또 다시 도래될 때에 는 KCSS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어 정신건강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는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에게 유KCSS
발될 수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정신건강문제들

을 조기에 발견하고 평가함으로써 어머니 본인을 
포함하여 자녀에게도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방하거나 선제적인 개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박주하 또( , 2021). 
한 는 이후 다른 감염병 출현 상황에서도 새, KCSS
로운 척도를 위한 근거와 초안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후속 연, 

구에서 재검증되고 보완되어야 할 다음과 같은 한
계를 지니고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 고려해야할 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은 만 세의 미취학 자녀를 양육, 1 0-6

하는 어머니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의 KCSS
타당화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
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성별과 다양한 연령대 . 
그리고 다양한 가정환경조건에 따라 코로나 스트19 
레스의 지각 수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기혼 성. 
인이지만 본 연구의 타당화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집단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 집단 자, 
녀가 없는 기혼 남성 여성 집단 대가 아닌 / , 20-40
기혼 고령 집단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타당화 작업
이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이를 통. 
해 의 적용가능 대상의 확대를 통하여 그 유KCSS
용성이 확대될 수 있다.
두 번째 제한점은 의 경우 감염병코로나KCSS (
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높19)

은 것이고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낮은 것인지에 대
한 기준점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를 어떤 평가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제
한점이 따른다 그럼에도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 
스나 정서경험이 어떠한지 탐색은 가능하다 그러. 
나 감염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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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후속연구들이 충분히 
누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코로나 는 풍토병으로 자리를 19

잡게 되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적인 감염병으
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이 같은 변화된 상황이 본 . 
연구의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기. 21
에 들어서면서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 메르스, , , 
코로나 원숭이 두창과 같은 새로운 감염병들이 19,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출현주기가 빨라지고 있다 최근 새롭게 . 
등장한 원숭이 두창 역시 감염자의 확산에 따라 또 
다른 감염병으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는 감염병으로 인해 기혼성인들이 경KCSS
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가정 내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기본틀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운 . 
시기에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문제가 지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선제적
으로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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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oronavirus 

2019(COVID-19) Stress Scale(KCSS) in mothers of children aged 0-6 years. The COVID-19 Stress 

Scale was translated and reverse-translated from its original English into Korean. Data were collected 

online from 669 participants. The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were performed to 

examine the factorial structures of the KCSS. Criterion-related validity and construct validity were 

obtained through correlation and nomological network analyses. The results of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identified 16 items and three factors: infection risk, individual/ 

family/social interaction change, and job change. The above analyses further confirmed that the KCSS 

is a reliable and well-constructed measurement-valid and reliable for evaluation. The model had strong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and suited the data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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