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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 of the largest and fastest growing segments of the tourism industry, sport tourism refers to travel to play sports, 

watch sports, or to visit a sport attraction including both competitive and non-competitive activities. In this respect, 

cycling can be considered as not only a form of physical exercise but also a form of tourism in which cycling is a 

usual tourism-related activity, heading to a particular destin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demographical differences of cycle tourists are related to the quality of their life.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nd 

data was analyzed using frequency, reliability, and one - way ANOVA using SPSS 22.0. First, we foun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quality of physical life based on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Second,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the quality of mental life showed that income 

level affects their quality of mental life. Third,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quality of social life showed that marital status affects the quality of social life. Fourth,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the quality of 

environmental life. Further implica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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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그동안 급속한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의 향상은 일상적인 삶에서 탈피하여 스트레스

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려는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참여형 여가문화의 확산을 가져왔다

(문화체육관광부, 2013).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여가활용 방법으로 ‘휴

식활동’(75.3%), ‘사회 및 기타활동’(54.6), ‘취미오락활동’(53.4%), ‘스포츠 활동’(31.6%)순으

로 나타났고, 이밖에 ‘문화예술 관람활동’(7.1%), ‘관광활동’(4.8%), ‘스포츠관람활동’(2.0%), 

‘문화예술참여활동’(1.5%)순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5). 이처럼 단순한 휴식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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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을 제외하고 스포츠 활동이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활용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재로서 스포츠 활동의 중요성과 사회적 인식이 확산된 결과

이다(박동균, 이은석, 2007; 차재혁, 장경로, 서원재, 2018). 이처럼 웰빙과 힐링으로 대변되는 

현대인의 생활방식과 인식의 변화는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견인하고 있다(장원용, 

이광용, 원도연, 2015).  

이러한 참여형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단순히 체험형 참여를 통해 만족을 추구하는 수

동적인 수준을 넘어 보다 지적이고 창조적인 취미생활이나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수반하는 스포

츠 참여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 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극복하고 

스릴과 인내심, 도전과 성취감을 추구하는 자연과 연계된 아웃도어 활동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오태연, 권기성, 박경이, 서원재, 2014; 차재혁, 장경로, 서원재, 2018).  

관광과 연계된 아웃도어 활동 중 자전거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활동과 관련 산업의 성장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교통연구원(2016)에 따르면 자전거 1,400만 시대, 국민 네 명 중 한 사람은 

자전거를 갖고 있다. 지난해 한강 자전거도로 이용객만 1,481만명, 2007년 수준의 세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2014)의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걷기가 38.7%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등산 22.8%, 축구 8.7%, 사이클(자전거) 7.1%, 배드민턴 6.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발표와 같이, 자전거 인구가 급증한 이유로는 ‘자출족(자전거로 출퇴근하

는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이 크고, 또 ‘자여족(자전거로 여행하는 사람들)’도 크게 증가한 것도 

한 몫 하였다. 고유가 시대에 기름 값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건강도 챙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산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

전거의 한 종류인 로드바이크는 장거리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자건거로써 판매량은 한 자릿수

에서 25%로 상승하였으나, 산이나 거친 비포장길을 달리는 산악자전거의 판매량은 2008년 70%

에서 2015년 29%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들로 비추어 보았을 때, 단순한 산악 및 단거

리 라이딩이 아닌 장거리 라이딩을 선호하는 애호가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거리 라이딩 인구의 증가에 발맞춰 동호회에 가입해 여가활동을 하는 형태가 두드러지

고 있다. 박경열(2013)에 따르면 동호회 가입 이유 중 ‘여러 사람과 어울려 운동하는 것이 좋아

서(63.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스포츠 활동 참여가 사교성, 긍정적 인생관리 등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2014)에 따르면 사이클 동호회는 1744개

로 동호인 수는 2013년 59,000명에서 2014년 66,756명으로 증가하였고, 등록되지 않은 동호

인 수는 약 1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전거 참여인구의 증가와 함께 사이클 참여 

관광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정책 증가와 함께 동호인 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며 참

여자의 삶의 질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삶의 질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때로는 안녕(well-being), 정신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행복, 생활만족, 사기(morale),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등의 많은 유사한 용어로서 표현되고 있다(Jiang & Hesser, 2006; Muldoon, Barger, Flory, 

Manuck, 1998; Sato, Jordan & Funk, 2014; Spiers & Walker, 2008). 국제보건기구(WHO)는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을 ‘인간이 살며 관계를 갖고 있는 목표와 기대, 수준, 관심과 같은 문화와 

가치체계의 맥락 속에서 그들이 자신의 위치에 관한 개인적인 지각’이라고 정의하였다(WHO, 

1996). 즉 삶의 질은 개인의 신체적 건강, 자립, 사회적 관계와 그들 환경의 특이한 형체에 관한 

관계와 같은 심리적 상태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질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이해될 수 있다. 김

광웅(1981)은 객관적인 상태를 통해 파악하는 것보다 일관성이 높다는 이유로 물리적 삶의 질

(PQOL: physical quality of life)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Milbrath(1978)은 삶의 질을 인체

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인공적 자극이라고 제안하였다. Meeberg(1993)는 삶의 질을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평가하는 만족감이라고 보았으며, 최준호(2001)는 객관적인 삶의 질이란 양적

인 기준이며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비교가 가능한 구성체인 반면, 주관적 삶의 질은 질적인 기준

으로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기준이 되어 객관적·상대적 비교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몇

몇 선행연구들은 삶의 질을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이 통합된 구성개념으로 이해하였다(김정

호, 2006). 통합적 삶의 질에 대해서 임희섭(1996)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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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평가를 주요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개념들을 종합해 볼 때, 삶의 질은 개인과 환경

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다차원적인 지각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스포츠 참여와 살의 질의 관계에 있어서 Sato 와 Funk(2014)는 마라톤 대회 참여자의 참여 만족

도와 심리적 몰입이 참여자의 삶의 만족도의 예측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건희(2004)

는 MTB 동호인의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MTB는 대인관계의 폭을 넓혀 주며 공동체 의식 

속에서의 협동심과 동료애를 유발하며 서로의 화합과 단결력을 유지시켜 준다고 보고하였다. 

Jiang 과 Hesser(2006)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신체적 장애, 노동에 대한 무능력, 무직생활, 낮은 수입, 운동부족, 흡연 등이 신

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성별, 수입, 교육수

준, 거주지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Bayliss, Ellis 와 Steiner(2007)는 노인들의 자기 경영과 지각된 삶의 질의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에서 불건전한 생활, 신체활동부족, 건강상태에 대한 무지, 사회활동 부족, 재정적인 어려움, 남

성노인이 건강에 대한 삶의 질이 낮다고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삶의 질에 긍

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행동요인변수 뿐만 아니라, 인구

사회학적 특성의 요인들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는 자전거 활성화(박근태, 2009; 문인수, 2012;), 공공자전거 이용(김

병욱, 2010; 김민현, 2011; 이슬이, 2014), 자전거 도로 이용(문성철, 2012; 정창욱, 2013; 전

우훈, 2016) 등 자전거의 기초적인 연구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스포츠의 기능

적 측면에서 참여자의 지각된 효익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스포츠를 매개로한 관

광활동후 지각하는 효익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이클 참여

를 매개로 여행활동에 참여하는 스포츠 관광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삶의 질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이클 관광 세분시장이 지각하는 삶의 질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도모하고 시장 촉진을 위한 시사점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스포츠 참여관광이 주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관계적 효익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

해 참여 스포츠관광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사

이클 관광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동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삶의 질에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연구 문제 및 가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신체적 삶의 질, 정신적 삶의 질, 

사회적 삶의 질, 환경적 삶의 질) 간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가설 1.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신체적 삶의 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정신적 삶의 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삶의 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환경적 삶의 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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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포츠 참여관광의 영역인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삶의 질

의 하위 요인인 신체적 삶의 질, 정신적 삶의 질, 사회적 삶의 질, 환경적 삶의 질 간의 어떠한 차

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장에서

는 연구대상자와 조사도구,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자료분석방법을 기술하였다.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 사이클 동호회를 중심으로 사이클 참여를 목적으로 관광을 경험한 자를 모집단

으로 설정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신뢰성 있는 표본의 확보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

과 취지를 설문지를 통해 설명하였고, 설문조사는 2016년 8월 16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한 달

간 진행되었다. 표본은 비확률 표본추출법(non-probability sampling) 중 편의 표본추출법

(convenience sampling)을 활용하였다. 설문의 응답방식은 자기평가기입법(self administration)

으로서 총 332명의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된 설문지와 사이클 미 

참여자를 제외한 총 207명을 유효 표본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참여자는 남성이75.7%(n=157), 여성이 24.3%(n=50)로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연령은 30세 ~ 39세 미만이 35.8%(n=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40세 ~ 49

세 미만이 22.6%(n=47), 50세 ~ 59세 미만이 13.3%(n=28), 60세 이상이 2.7%(n=6)으로 나타

났다. 참여자의 최종학력은 대학교졸업 이상이 대학교 졸업이 85.5%(n=177)으로 대체적으로 

고학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참여자의 60.6%(n=125)가 기혼자로서 월평균 가계소득은

100만원 ~ 200만원 미만이 15명(7.1%), 200만원 ~ 300만원 미만이 32명(15.5%), 300만원 ~ 

400만원 미만이 39명(18.6%), 400만원 ~ 500만원 미만이 47명(22.6%), 500만원 이상이 74

명(35.8%)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직업은 사무직이 50.9%(n=106)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전문직 9.3%(n=19), 자영업 8.8%(n=18), 학생 8.4%(n=17), 기술직 8.0%(n=16), 

판매/서비스업 4.9%(n=10), 주부 3.1%(n=6), 공무원 2.7%(n=5), 기타 5%(n=10)으로 나타났

다. .   

 

2.2. 조사도구 

 

본 연구는 연구변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구성변인별 설문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

하게 수정 및 보완하여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연령, 직

업, 학력, 결혼여부, 월평균 소득)과 삶의 질(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삶의 질)로 구성되

었다. 구체적인 조사도구의 구성내용은 <표 1>과 같다. 

 

<Table 1> 질문지 구성  

구성변인 구성 항목 문항수 선행문헌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결혼, 

월평균 소득 
6  

신체적 삶의 질 건강, 건강 유지, 숙면 3 

WHO(1996) 
정신적 삶의 질 

생동감, 슬럼프 극복, 긍정적인 

사고, 성취감, 우울함 극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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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삶의 질 
대인관계, 환경 적응, 가족관계, 

사회활동 
4 

환경적 삶의 질 

경제적 부담, 환경적 여건, 사회적 

지원, 자전거 인프라, 가족 및 

친구의 지원, 위험부담 

6 

합 계 24  

 

2.3.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질문척도의 신뢰도는 일관성에 관한 문제로서 얼마나 정확하고 믿을 만하게 측정하였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질문지의 신뢰도는 검사도구나 검사점수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이 되며, 검사도구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면 신뢰성이 고려되어야 한다(성태제, 2016). 동일한 

개념을 여러 개의 복수문항으로 측정할 경우에는 동일개념내의 문항간 내적 일관성 여부를 측정

하기 위해서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다(성태제, 2016). 본 연구에서는 질문

지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연구변인인 신체적 삶의 질, 정신적 삶의 질, 사회적 삶

의 질, 환경적 삶의 질의 신뢰도 계수는 .775～.848 로 나타났다. Nunnally(1978)는 0에서 1까

지의 Cronbach’s ɑ계수가 0.7 이상일 때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어 신뢰성이 확인된다고 주장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조사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변인 요인 Cronbach's α 

신체적 삶의 질 

건강유지에 도움 

.807 건강이 좋아짐 

숙면에 도움 

정신적 삶의 질 

삶에 생동감 

.848 

성취감 

슬럼프 극복 

우울함 경감 

긍정적인 사고 

사회적 삶의 질 

대인관계 개선 

.775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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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가족관계 유지 

환경적 삶의 질 

적은 경제적 부담 

.813 

사이클 여행 환경의 쾌적함 

사이클 여행의 사회적 지원 

사이클 여행에 대한 가족의 

지원 

사이클 여행을 위한 안전한 

환경 

다른 여가활동 관심증가  

 

2.4. 자료분석 

 

회수된 자료는 SPSS VERSIO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

였다. 

첫째,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질문지의 구성 타당도와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

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t-검정 및 일원변량분

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일원변량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난 특성에 대

해서는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삶의 질 간의 차이 분석 

 

본 연구의 <가설 1>은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신체적 삶의 질은 차이

가 있을 것이다.”이다. 가설 검증을 위하여 성별, 직업, 학력, 결혼유무, 월평균 소득을 독립변인

으로 설정하고 신체적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체적 삶의 질   

변수 구분 N M SD F ρ 

성별 
남성 171 5.48 .94 

.386 .535 
여성 55 5.57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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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공무원 6 5.06 1.32 

.630 .788 

기술직 18 5.57 .89 

기타 5 5.00 1.00 

농수산직 3 5.44 .84 

사무직 115 5.50 .89 

자영업 20 5.70 .94 

전문직 21 5.48 .95 

전업주부 7 5.57 1.05 

퇴직자 1 6.33  

판매/서비스업 11 5.15 1.69 

학생 19 5.65 .77 

학력 

고등학교 졸업 13 5.36 1.11 

.456 .809 

대학 재학 20 5.63 .75 

대학 졸업(학사) 154 5.54 .90 

대학원 재학 3 5.33 .33 

대학원 졸업(석사이상) 20 5.27 1.13 

전문대학 졸업(전문학사) 16 5.42 1.39 

결혼유무 
미혼  89 5.38 1.03 

2.398 .123 
기혼  137 5.58 .90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 4.00  

1.803 .113 

100만원 ~ 200만원 미만 16 5.42 1.09 

200만원 ~ 300만원 미만 35 5.21 1.00 

300만원 ~ 400만원 미만 42 5.40 .97 

400만원 ~ 500만원 미만 51 5.61 .79 

500만원 이상 81 5.65 .98 

 

3.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적 삶의 질 간의 차이 분석 

 

본 연구의 <가설 2>은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정신적 삶의 질은 차이

가 있을 것이다.”이다. 가설 검증을 위하여 성별, 직업, 학력, 결혼유무, 월평균 소득을 독립변인

으로 설정하고 정신적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을 실시한 결과,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293, p=.047). 즉, 

월소득 400만원 이하 집단보다 400만원 이상의 소득자 집단이 사이클 참여 관광활동을 통해 긍

정적인 사고와 성취감을 고취하고 우울한 감정을 해소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4>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정신적 삶의 질   



Won-Jae Seo, Joo-Young Jang, Yong-Eun Kim, Seung-Jin Han /  The Journal of Sport and Applied Science  2(1), 25-38. 

32 
 

변수 구분 N M SD F ρ 

성별 
남성 171 5.35 .88 

.920 .339 
여성 55 5.48 .89 

직업 

공무원 6 4.63 1.44 

.949 .489 

기술직 18 5.58 .87 

기타 5 5.12 .61 

농수산직 3 5.20 1.22 

사무직 115 5.43 .83 

자영업 20 5.54 .69 

전문직 21 5.30 .99 

전업주부 7 5.31 1.35 

퇴직자 1 6.20  

판매/서비스업 11 5.04 .97 

학생 19 5.37 .85 

학력 

고등학교 졸업 13 5.32 1.23 

.470 .798 

대학 재학 20 5.37 .87 

대학 졸업(학사) 154 5.40 .81 

대학원 재학 3 6.07 .31 

대학원 졸업(석사이상) 20 5.29 1.03 

전문대학 졸업(전문학사) 16 5.27 1.16 

결혼유무 
미혼  89 5.28 .97 

1.918 .167 
기혼  137 5.45 .82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 4.00  

2.293 .047 

100만원 ~ 200만원 미만 16 5.29 .85 

200만원 ~ 300만원 미만 35 5.06 .98 

300만원 ~ 400만원 미만 42 5.30 .90 

400만원 ~ 500만원 미만 51 5.56 .85 

500만원 이상 81 5.50 .83 

 

3.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삶의 질 간의 차이 분석 

 

본 연구의 <가설 3>은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삶의 질은 차이

가 있을 것이다.”이다. 가설 검증을 위하여 성별, 직업, 학력, 결혼유무, 월평균 소득을 독립변인

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을 실시한 결과, 결혼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사이클을 매개로 한 관광활동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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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5.784, p=.017).  

 

<Table 5>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삶의 질   

변수 구분 N M SD F ρ 

성별 
남성 171 5.04 .91 

.117 .733 
여성 55 5.09 .91 

직업 

공무원 6 4.63 1.56 

1.025 .423 

기술직 18 5.03 .91 

기타 5 4.45 .48 

농수산직 3 5.58 .38 

사무직 115 5.12 .87 

자영업 20 5.13 .67 

전문직 21 5.15 .97 

전업주부 7 5.04 1.17 

퇴직자 1 5.50  

판매/서비스업 11 4.50 1.13 

학생 19 4.93 .95 

학력 

고등학교 졸업 13 4.87 .99 

.480 .791 

대학 재학 20 5.03 .90 

대학 졸업(학사) 154 5.05 .84 

대학원 재학 3 5.67 .14 

대학원 졸업(석사이상) 20 5.18 1.11 

전문대학 졸업(전문학사) 16 4.97 1.31 

결혼유무 
미혼  89 4.87 .93 

5.784 .017 
기혼  137 5.17 .88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 4.00  

1.598 .162 

100만원 ~ 200만원 미만 16 4.63 1.02 

200만원 ~ 300만원 미만 35 4.95 .83 

300만원 ~ 400만원 미만 42 4.95 1.00 

400만원 ~ 500만원 미만 51 5.18 .91 

500만원 이상 81 5.16 .86 

 

3.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환경적 삶의 질 간의 차이 분석 

본 연구의 <가설 4>은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환경적 삶의 질은 차이

가 있을 것이다.”이다. 가설 검증을 위하여 성별, 직업, 학력, 결혼유무, 월평균 소득을 독립변인

으로 설정하고 지각된 환경적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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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환경적 삶의 질   

 

변수 구분 N M SD F ρ 

성별 
남성 171 4.71 .99 

.521 .471 
여성 55 4.82 1.09 

직업 

공무원 6 4.31 1.43 

1.076 .382 

기술직 18 4.59 1.01 

기타 5 4.17 .82 

농수산직 3 5.39 1.06 

사무직 115 4.81 1.04 

자영업 20 4.84 .62 

전문직 21 4.94 .92 

전업주부 7 4.69 1.40 

퇴직자 1 3.83  

판매/서비스업 11 4.14 1.05 

학생 19 4.67 1.01 

학력 

고등학교 졸업 13 4.72 1.03 

1.611 .158 

대학 재학 20 4.76 .99 

대학 졸업(학사) 154 4.69 .98 

대학원 재학 3 6.28 .25 

대학원 졸업(석사이상) 20 4.91 1.04 

전문대학 졸업(전문학사) 16 4.66 1.27 

결혼유무 
미혼  89 4.59 1.04 

3.124 .079 
기혼  137 4.83 .99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 4.00  

.664 .651 

100~200만원 16 4.46 .89 

200~300만원 35 4.59 1.01 

300~400만원 42 4.74 1.11 

400~500만원 51 4.86 1.11 

500만원 이상 81 4.78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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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삶의 질 간의 차이를 규명하

는데 있다. 자료수집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과 방

법에 맞게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도출된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논의

하였다.  

첫째, <가설 1>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신체적 삶의 질은 차이가 있

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직업, 학력, 결혼유무, 

월평균 소득에 따른 신체적 삶의 질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 직업, 학

력, 결혼유무, 소득에 따라 사이클 참여 관광으로 지각하는 건강유지 및 개선 등에 대한 효익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삶의 질에 전체 평균 분석 결과 성별

은 여성(M=5.57)과 남성(M=5.48)이 높은 점수로 신체적 삶의 질이 향상 되었다고 느끼고 있었

다. 직업은 퇴직자와 자영업이 가장 높은 점수로 신체적 삶의 질이 향상 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퇴직자와 자영업의 경우 시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 참여관광을 통한 신체적 삶의 질

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재학생이 평균 5.63으로 사이

클 여행을 통해 신체적 효능감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활동성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 신체적 활동과 관광활동이 결합된 다양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이클 참여 관

광참여로 인한 신체적 건강 증진에 따른 만족도가 높게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

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모든 집단이 전반적으로 사이클 여행 참여를 통해 신체적으로 건

강해짐을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가의 사이클 장비구입과 시간적 여유가 요구되는 사이클

을 통한 관광행동은 경제적, 시간적 제한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다른 스포츠 여가활동이 지닌 신

체적 효익과 마찬가지로 참여자들은 사이클 여행을 통해 신체적 효익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둘째, <가설 2>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정신적 삶의 질은 차이가 있

을 것이다.”의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 400만원 이하 집단보다 400만원 이상의 소득자 집단이 

사이클 참여 관광활동을 통해 삶에 생동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사고와 성취감을 고취하여 우울

한 감정을 해소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F=2.293, p=.047). 이러한 결과는 고소득

일수록 사이클 참여관광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와 성취감을 고취하고 우울한 감정의 해소를 

더욱 지각하는 것을 보여준다. 최병열(2007)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는 심리적으로 근심·걱정의 

완화, 공격성의 억제, 죄의식의 경감, 열등감의 해소 등의 효과를 지닌다. 이는 또한 참여자가 사

회 구성원으로서 타인과의 감정적 유대감과 우호적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한다. 지식정보 중심의 

현대문명사회에서 전문기술과 지식의 수준은 소득수준과 상관성을 지닌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

은 참여자일수록 직업적 특성상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업무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

가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소득 계층이 저소득 계층보다 참여스포츠 관광활동을 통해 추구

하는 동기 요인 중 정신적 효익이 클 것으로 사료되며, 사이클 참여관광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등 정신건강에 대한 효과를 지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사이클을 비롯한 참여스포츠 관광산업에서 경제적 여력이 있지만 정

신적 스트레스가 클 것으로 사료되는 전문직, 사무직 세분시장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참여스포

츠 관광 마케터는 자본주의 문명사회가 안고 있는 정신적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참여스포츠 관광이 지닌 역할과 기능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고소득 세분시장의 정신적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참여동기와 욕구를 분석하여 이 세분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스포츠관광 상품 및 서

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스포츠 관광의 세분시장으로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참여스포츠 관광의 동기요인을 추출하고 어떠한 동기요인이 실제 참여관광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후속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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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가설 3>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삶의 질은 차이가 있

을 것이다.”의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결혼유무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사이클을 매개로 한 관광활

동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F=5.784, p=.017). 이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사이클 참여관광을 통해 대인관계와 

환경적응력, 가족관계 등의 사회관계적 측면에서 개선 및 지지효과를 지각했음을 의미한다. 최

병열(2007)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는 바쁜 삶을 살아가는 고독한 고도 산업사회의 생활인에게 

기분전환과 삶의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신선한 자극제로서의 효과를 지닌다. 또한 사회구성원으

로 하여금 현실에 적합한 사고, 감정 및 행동양식을 익혀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질 없이 살아나가

도록 돕는다. 즉 생활체육 참여는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킨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혼자의 경우 미혼자 보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축적에 대한 심리적 기

제가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기혼자의 경우 자녀교육, 가계경제, 생활정보 등

과 같은 사회 경제적 이슈에 관한 정보취득 욕구와 이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형

성에 대한 욕구가 높을 것이다. 즉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혼자의 경우 미혼자보다 사회적 자본

축적에 대한 욕구와 사회관계적 동기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호회 등 타인과의 

사이클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대인관계 증진 등 사회적 삶의 질의 향상을 

지각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가설 4>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환경적 삶의 질은 차이가 있

을 것이다.”의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클 참여관광 참여자들은 환경적 여건(공해, 소음, 기후, 교

통체증), 사회적 지원(주민센터 라이딩 수업, 동사무소 공기주입기, AS센타 등), 환경적 위험 요

소(교통, 도로상황 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

회적 효익에 비해 환경적 삶의 질에 대한 효능감은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클 참여인구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환경적 인프라의 지원이 상대적으

로 미흡하여 이에 따라 참여자의 만족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참여 스

포츠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 수 있는 제반 인프라의 구축과 참여 

환경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한계점을 중심으로 향후 연구주제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인 중 사이클을 정기적으로 타지만 그 중에서도 사이클 참여 관광을 경험한 대상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이클 참여관광에 대한 인식이 적은 상태에서 설문

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사이클 참여관광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향후 조사대상이 개인이 

아닌 동호회 등 사이클에 대해 전문적이고 정기적으로 사이클을 타는 대상을 상대로 양적, 질적

인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특성이 삶의 질에 측정변인은 설문지를 통한 

양적 연구방법에 의해 측정되었다.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사이클 참여관광 시장을 이해하고 

이들의 욕구와 동기를 보다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층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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