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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research applying a grounded theory approach to identify the central 

phenomena related to perceptions, attitudes, and life changes following COVID-19 vaccinatio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1 adults who had received COVID-19 vaccination and had no adverse 

reactions to previous vaccinations. The study involved a questionnaire to asses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s COVID-19 vaccination, any side effects or infection symptoms after vaccination, and life 

changes after COVID-19 vaccination using a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was directly administered 

to the participants. The study results yielded 18 concepts and 6 categories through open coding. The 

central phenomenon experienced by the participants was "COVID-19 fear," and the conceptual causal 

condition underlying the central phenomenon was identified as "vaccine side effects." The contextual 

condition influencing the central phenomenon was "global pandemic of infectious diseases. The central 

phenomenon experienced by the participants was "COVID-19 fear," and the conceptual causal condition 

underlying the central phenomenon was identified as "vaccine side effects". The contextual condition 

influencing the central phenomenon was "global pandemic of infectious diseases. The intervening 

condition that appeared to facilitate or inhibit interactions was "herd immunity," and the 

action/interaction dealing with and regulating the central phenomenon was "influenza-level information 

sharing". The outcome of the action/interaction was derived as "psychological stability." The types of 

vaccination were classified as risk-avoidant, ambivalent, and proactive. Therefore, to overcome the fear 

of COVID-19, the safety of vaccination should be validated. Aaccurate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o enhance psychological stability, and efforts from public health policymakers and clinical practitioners 

are required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and alleviate symptoms through vacc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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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COVID-19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태도, 삶의 변화에 대한 중심현상을 

확인하여 COVID-19 예방접종에 대한 발전 방향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한 질적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COVID-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성인이며, 기존 

다른 예방접종시 이상반응이 없었던 자로 1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자에게 

COVID-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과 태도, COVID-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부작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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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증상, COVID-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삶의 변화를 질문지를 만들어 직접 질문하였다. 

연구결과 개방코딩에서 18개의 개념과 6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중심현상은‘COVID-19 두려움’이고 중심의 현상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의 개념은‘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도출하였으며, 중심의 현상으로 영향을 주는 맥락적 조건의 개념은‘감염병 세계적 

유행’이었다. 작용상호작용을 촉진, 억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중재적 조건은‘집단면역’이며, 

중심현상을 다루고 조절하는 작용/상호작용 은‘독감수준 정보 공유’이며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는‘심리적 안정감’으로 도출되었다. 예방접종의 유형은 위험 회피형, 반신반의형, 적극 

수용형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COVID-19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안정성이 검증되어야 하며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심리적 안정감이 강화되며 백신을 통한 

감염병의 예방과 증상이 경감되도록 보건 관련 정책과 임상 관련 실무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핵심어: COVID-19, 두려움, 예방접종, 심리적 안정감 

 

1. 서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 이하 COVID-

19)’의 대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였다.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대책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여 감염병 대응 노력과 방법을 

연구하는데 많은 자본과 알 수 없는 위험이 증가하여 더욱 두려움을 유발하였다.   

2023년 4월 준 COVID-19의 발생 황은 일일 11,692명, 주간일 평균 사망자 214명, 누적 

사망자 34,479명, 남성 확진자 46.26% 여성 확진자 53.74%로 나타나[1], 이러한 COVID-19 

감염 치명률의 현상은 백신 예방접종을 가속화하였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되어 2020년 전 계로 무섭게 확산한 COVID-19로 인해 의료, 산업, 

경제 등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지구 전체가 상당한 혼란의 시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혼란과 어려움의 가속화로 인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0년 3월 COVID-19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하였으며, 나라마다 최고 수위로 

COVID-19에 대한 관리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2].  

감염병은 감염병의 특징에 따라 사람과 동물에게 각기 다르게 전파되고 있고 

인수공통질병은 더욱 확산 속도가 빨라 치명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항생제와 백신 등이 개발되면서 감염병에 대한 통제를 시작할 

수 있어 인류는 감염병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10여  사이 사스, 

메르스, COVID-19와 같은 더욱 치명적인 감염병들이 발생하고 이 질병들이 전 세계로 

확산하여  인류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3].  

COVID-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은 대응책 마련에 대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감염병에 확진된 경우나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불안, 공포, 무력감,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이 발생하게 된다[4].  

COVID-19는 감염되었어도 증상을 보이지 않는 무증상 감염으로 전파되었으나 COVID-

19에 노출되고 감염에 이르게 되었는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인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유증상 감염보다 전파속도가 빨라질수 있어 위험하다고 보인다. 특히 

노령 인구에 비하여 성인을 포함한 젊은 연령에서 무증상으로 인한 감염률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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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고 COVID-19 감염 환자의 80% 정도는 경증이나 

무증상이며, 경증 환자는 고령자들도 젊은 연령과 동일한 임상 결과로 나타났다[5]. 

COVID-19 확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3월부터 2주 간격으로 COVID-19 확산 상황을 파악하며 감염병 

증상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외출 자제, 증상이 있을 때 집 안에 머무르는 것을 

필수적인 사항으로 하며 불필요한 모임이나 외출, 여러 사람끼리 모이는 행사나 여행 

등은 되도록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하였다[6].  

사회적 거리 두기로 기업과 관공서는 재택 원격근무, 온라인 회의가 확산하였고 

교육기관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어 변화를 맞이하였으며 감염병의 주요 증상인 발열,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여러 사람과 모여있는 장소에서는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자 2m 거리 두기라고, 손 씻기 교육, 기침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의 개인위생에 대한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수시로 

환기해야 하는 등의 국민 행동 지침을 발표하여 이를 실천하도록 하였다[6].  

효과적인 백신의 도래는 향후 바이러스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있어 주요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 예방 접종은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게 되어 SARS-CoV-2에 

대한 면역 형성에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SARS-CoV-2의 감염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감염 

전파를 줄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SARS-CoV-2에 감염 상황에서도 더욱 중증 감염이나 

사망에 이르는 상황에 대한 예방이 가능할 수 있다[7]. 

현재까지 보고된 COVID-19 예방접종의 이상 사례 신고율은 백신 1,000건 접종 시 

3.41건, 주요 이상 사례 0.13건, 사망 0.01건이며[8], 노르웨이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사망사례의 보고에서 사망과 COVID-19 백신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9]. 이처럼 COVID-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삶의 

변화에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건복지부-한국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의 2021년 2분기[COVID-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조사 결과 백신 접종 확산, 치명률 감소 등이 COVID-

19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10]. 기존의 

양적연구는 대학생의 COVID-19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 및 행동 간의 상관관계와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졌고[11], COVID-19 감염병 시대의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이 나이, 학년, 지각된 건강 상태, 신종전염병 예방 교육참여 의사, 참여 여부에 

관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12] 

 COVID-19 감염병 확산이라는 상황이 가족생활과 가족관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족의 가사노동과 돌봄으로 나타났다[13].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백신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백신 예방접종과 이후에 나타난 삶 

변화의 경험을 다루고 있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COVID-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 파악하고 예방접종 이후 삶의 변화에 관한 질적연구를 통해 COVID-

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확산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체계 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COVID-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석한다. 

둘째, COVID-19 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증상에 분석한다.  

셋째, COVID-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삶의 변화에 대해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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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COVID-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14]가 제시한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의 근거 이론 방법을 적용한 질적연구이다[15].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K 광역시와 J 도에 거주하는 성인으로 COVID-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11명이며 기존 다른 예방접종 시 이상 반응이 없었던 대상자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데 동의하고 동의서에 서면으로 동의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함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2.3 연구 질문 

2.3.1 COVID-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과 태도 

COVID-19 백신 예방접종의 필요성, 맞은 계기, 예방접종 이전과 이후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과 태도, 예방접종 의무 분위기와 예방접종의 유료화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2.3.2 COVID-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부작용이나 감염 증상 

COVID-19 백신 예방접종 (1차, 2차, 3차, 4차) 이후 부작용과 감염 증상에 대한 경험을 

질문하였다. 

 

2.3.3 COVID-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삶의 변화 

COVID-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근무 형태, 생활의 변화와 위드 COVID-19 시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2.4 자료수집 및 방법 

자료 수집은 2022년 8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백신 

예방접종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로 11명이 인터뷰에 참여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질문지를 만들어 직접 질문하고 연구대상자가 대답한 내용을 재 질문하여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의 대답 내용을 확인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의 인터뷰를 통해 확보된 자료에 질문을 던져보고 중요한 

내용은 속성에 따라 범주를 발전시키는 개방 코딩 과정을 진행하였다. 축 코딩은 연구 

참여자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심적인 현상을 확인하고 패러다임에 따라 범주를 

연결하였다. 선택 코딩은 범주 간의 연결을 조직화하여 관계에 대한 진술문을 작성하고, 

이야기 윤곽을 핵심 범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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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표 1] 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Homogeneity of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Participants 
Gender 

(m/f) 
Age Job 

Vaccination 

count 

UJH m twenty student 3 

LSB f twenty student 3 

KJH f twenty student 3 

LSH f forty nurse 4 

LYS f forty nurse 4 

JHK f twenty nurse 3 

KSK m fifties faculty 3 

KMO f forty faculty 3 

NHC m forty pharmacy 3 

BHJ f twenty public official 3 

JJH m thirty office 2 

 

3.2 개방코딩 

COVID-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 연구참여자 인터뷰 자료를 기반으로 총 18개의 

개념이 분류되었고 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표 2]. 

 

[표 2] COVID-19 예방접종의 코드 범주화 

[Table 2] Categorization of COVID-19 Vaccination Codes 

 조건 범주 개념 

인과적 조건 백신 접종 부작용 몸살, 인후통, 근육통, 부정맥 

맥락적 조건 감염병 대유행 강압적인 분위기, 분위기상 접종,  

중심현상 COVID-19 두려움 임상시험의문, 미검증, 효과 테스트 

중재적 조건 집단면역 집단 면역 형성, 책임 있는 행동, 그 당시 최선 

작용/상호작용 독감 수준 정보공유 감기처럼, 독감 수준, 걸릴 사람 다 걸림 

결과 심리적 안정감 덜 불안, 안심, QR 인증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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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축 코딩 

본 연구에서 도출된 범주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패러다임을 모형으로 구성하고 

연결한 축 코딩의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중심 현상은‘COVID-19 두려움’으로 나타났고, 

중심 현상의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은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감염병 세계적 유행’으로 나타났으며 작용/상호작용을 

촉진 또는 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은 중재적 조건은 ‘집단면역’이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된다고 보았다. 이때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독감 수준 정보 공유’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중심 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는 ‘심리적 안정감’으로 도출되었다. 

 

[그림 1] COVID-19 백신 예방접종의 패러다임 모델 

[Fig. 1] Paradigm Model for COVID-19 Vaccination 

 

3.4 COVID-19 백신 예방접종의 유형 분석 

COVID-19 백신 예방접종의 유형 분석은 이론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정형화하고 관계 진술문을 근거로 수집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각 범주와 비교하여 

반복으로 나타나는  개념과 관계를 정형화하는 것으로[15]. 이러한 유형분석을 바탕으로 

수집된 자료를 코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념을 분석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3가지 

유형으로 [표 3]과 같다.  

첫째, 위험 회피형은 mRNA COVID-19 백신은 아직 안전하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으며 

백신 접종 후 부작용과 관련된 사후 보상 처리가 불분명하므로 백신 자체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유형이다. COVID-19 백신 예방접종은 효과보다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여 

접종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둘째, 반신반의형은 백신이 출시되기 전 임상시험이 충분히 안되었고 여러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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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결과를 지켜보면서도 COVID-19 백신 접종 이후 COVID-19 예방에 대한 국내 

임상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접종에 대해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하는 유형이다.  

셋째, 적극 수용형은 감염병 세계적 유행을 이겨낼 방법은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COVID-19를 조기 종료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유형이다. 

[표 3] COVID-19 백신 예방접종의 유형 분석 

[Table 3] Type Analysis of COVID-19 Vaccination 

위험 회피형 백신 자체의 안전성을 이유로 위험 회피 UJH, LYS, JHK 

반신반의형 임상시험 및 효과를 이유로 의심 LSH, KSK, BHJ, JJH 

적극 수용형 백신을 통해 예방, 집단면역 형성 LSB, KJH, NHC, KMO 

 

3.5 COVID-19 백신 예방접종의 상황모형 

상황 모형은 연구 중인 현재의 현상이 주변의 상황 조건으로부터 미시적, 거시적 

조건과 작용 또는 상호작용이라는 전략과 어떻게 영향을 주어 결과를 나타내는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모든 범주를 통합하는 단계이다[14].  

본 연구의 중심 현상인‘COVID-19 두려움’을 극복 해가는 과정은 COVID-19 방역에 

대해 잘 진행되었다고 응답하였고 [그림 2]와 같다. 

 

[그림 2] COVID-19 예방접종의 상황모형 

[Fig. 2] Situation Model of COVID-19 Vacc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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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인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유행) 시대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 시대로 급변하는 시기에 백신의 임상시험은 계속해서 

발전되어야 한다. 임상시험에 대한 의심이 있지만 집단면역을 위해 의무 분위기에서 

접종하므로 이에 대해 부작용과 이상 반응이 있을 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COVID-19가 독감 정도의 감기 증상이라는 정보가 공유되고 백신 

접종 이후의 외부 활동이 자유롭고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면 COVID-19 백신 

예방접종으로 COVID-19의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COVID-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태도, 삶의 변화에 대하여 중심 

현상을 확인하고 중심 현상을 패러다임 모델과 유형 분석, 그리고 상황 모형을 제시하여 

COVID-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발전 방향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질문은 “ COVID-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어떠한가?, 예방접종 후 삶의 변화와 나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었다. 질적연구의 수행을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5]가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였고 다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 접종 시 특이증상이나 이상 반응이 없었던 1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로 수행하여 다른 선행연구들과 직접 비교하기 어려워 [14], [15]에서 

제시한 근거를 바탕으로 유형을 분석하고 상황 모형을 제시하여 개방 코딩에서 18개의 

개념, 6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중심 현상은‘COVID-19 두려움’이고 중심 현상의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은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감염병 세계적 유행’인데 갑작스러운 대유행으로 현시점에서 믿을 건 백신밖에 

없음과 임상시험이 부족하거나 다른 외국의 부작용 사례나 예방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음, 임상 사례가 적음 등으로 인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  

작용 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은 ‘집단면역’이며 

중심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는 작용/상호작용은 ‘독감 수준 정보 공유’이며 작용상호 

작용의 결과는 ‘심리적 안정감’으로 도출되었다.  

각 사례의 핵심 개념을 분석하고 분류한 결과 예방접종의 유형은 3가지로 분류되었다. 

위험 회피형은 COVID-19 백신 자체의 안정성을 이유로 COVID-19로 인한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유형이고, 반신반의형은 임상시험 및 효과를 이유로 의심을 가지는 

유형이며, 적극 수용형은 백신을 통해 COVID-19를 예방과 증상이 경감되므로 적극 

수용하는 유형이다.  

본 연구는 상황 모형의 분석을 통하여 중심 현상인‘COVID-19 두려움’을 좁혀가고 

극복하는 과정이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팬데믹 관련 예방접종의 보건, 의료 

정책의 약자이고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이 중심이 되어 COVID-19 두려움에서 확실성이 

강조된 예방접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 대상자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아 유형과 상황을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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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확장된 연구대상자의 크기와 연구 기간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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