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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최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정부 전담 조직의 구성 및 전문 인력 배출 등 법적토대가 마련되었다. 그

러나 국내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는 해외 사례 소개 및 국내 여건 조사 등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치유농업참가자를 대상으

로 치유농업시설 재방문의도와 인과성이 있는 요인을 규명하고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치유농업 참가자를 대상

으로 시설체험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체험유형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체험유형의 하위변수를 교육적체험, 

일탈적체험, 오락적체험, 심미적체험으로 구분하였다. 전국에 거주하는 치유농업프로그램 체험자들로부터 수집한 설문지 259부를 실증분석

에 사용하였다. PROCESS macro v3.4와 SPSS v22.0를 사용하여 매개변수가 단수인 단순매개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

째, 체험유형 모두가 만족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체험유형과 독립적으로 만족도는 재방문의도에 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체험유형 모두가 재방문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

째, 만족도는 체험유형 중 일탈적체험을 제외하고 체험유형과 재방문의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치유농업 체험의 구체

적인 체험특성을 기반으로 참가자들의 행동을 규명한 실증분석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치유농업 참가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치유농업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후속 연구로는 조절변수가 도입된 

조건부과정 모형을 통한 조절된 매개분석이나 연구에서 도입된 매개변수 외에 다른 매개변수의 발굴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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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고도화된 산업화 사회 속에서 현대인이 강요받는 사회적 갈

등, 심화된 경쟁 등은 개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누적시키

고, 사회에 다양한 부작용을 양산하여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

용을 발생시켰다. 또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치매 증가, 노인

건강 문제 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10대~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통계청, 2021)이

며, OECD 회원국들 중 인구대비 자살률 1위(10만명 당 582.5)
라는 세계보건기구 보고서(WHO, 2019) 등은 국민의 내면적 

치유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와 사회가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세계보건기

구(WHO, 2021)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5,500만명의 치매환

자들에게 투여되는 비용은 연간 150조원에 이르며, 2030년에

는 치매환자가 40% 증가한 7,800만명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

하며 국가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건강하게 

식사하고 움직이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해결책으로 산림, 동물, 원예, 농작

업 등 농업 환경 및 자원을 활용하여 예방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 효과에 이

목이 집중되고 있다(Iacovo & O’Connor, 2009; Hassink et al., 
2015; Roest et al., 2010; Elings & Hassink, 2006).
국내 치유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효과는 2013년 1.6조

원에서 2017년 3조 7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농진청, 2020) 이를 농산업, 관광자원 및 보건복지 분야 등  

전후방 산업까지 확대시킬 경우,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파급

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한국 농업·농촌

이 겪고 있는 지역소멸, 청년일자리, 생산력 저하 등의 사회

적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과 도시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대

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 

법 제정 및 소관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전문 인력 양성, 프로

그램 개발 등 제도정비 및 기반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국내 치유농업 선행연구로 김옥자·하규수(2018), 고봉국·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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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2013) 등은 치유농업 공급조건 및 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

해 연구하였으며 박수영(2016), 김아라(2016), 강대구 외(2018) 
등은 다양한 국내 사례분석과 치유농업에 대한 고객 분석 등

을 통해 국내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정부 역할에 대해서 연

구하였다(고은주·허철무,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농업 및 체험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유농업 체험요인 

중 어떤 요인이 만족도 및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체험유형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치유농업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효과적인 요인을 

밝히고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치

유농업 경영체의 성과 향상은 물론 농산업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2.1 치유농업

치유농업은 ‘농업이나 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으로 정의되어 

왔다(Gim et al., 2013). 치유농업은 제공하는 활동 형태에 따

라 산림치유, 원예치유, 동물매개치유, 농작업치유 등으로 구

분할 수 있으며(RDA, 2017) 치유농업의 형태별로 서로 다른 

기관(산림청, 농진청, 지자체들 등)에서 추진하던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2020.3.25.)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

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산업’으로 새롭게 정의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정부 전담

조직 구성 및 전문 인력배출 등 법적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최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2021.5.20.) 및 자격시험 관련 

고시(2021.7.26.) 등이 후속 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유럽은 녹색 치유(green care), 건강을 위한 농업(farming for 

health), 사회적 영농(social farming) 등으로 부르며, 정신적, 신

체적 회복 및 직업재활 등으로 활용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현재 1,100개이상의 치유농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Hassink, 2010) 일시적 질병을 가진 환자들 뿐만 아니라 휴양

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Jung et al., 
2016). 일본은 농복연계(農福連繫)라는 이름으로 농업 활동에 

장애자들이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거나, 
적절한 농사 활동을 노인들에게 제공하여 자립과 건강을 유

도하는 복지농업으로 발전시켰다(Kawate, 2015). 
치유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미 치유농업 개념, 

목적, 대상, 영역 등을 국가별로 명확히 설정하였으며(RDA, 

2013), 치유농장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활성화되어 

농업과 농촌의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배
승종 외, 2019). 최근 치유농업 선진국의 정책과 운영사례 등

에 관한 선행연구가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홍지영·이병오, 2016; 김경미, 2016; 김희동 외, 2012) 크게 ①

치유농업 분야의 활성화 방안 제시 연구, ②사업 참여자의 변

화 및 사업 효과성 평가 등에 관한 연구, ③운영주체와 전문

성 등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상우 외, 
2020). 그러나 국내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와 추진현황 등은 

아직까지 해외 사례의 국내 도입을 위한 개념정립과 국내 여

건 조사 및 전략적 방향성 제시 등과 같은 초기 단계에 머무

르고 있는 실정이다.

2.2 체험경제이론

체험경제이론은 Pine & Gilmore에 의해 1998년 ‘Harvard 
Business Review’에 ‘Welcome to the experience economy’로 기

고되어 처음으로 개념화되었다(최윤영·이수범, 2018). 경제적 

관점에서 고객은 상품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함

께 구매한다는 경제논리로 설명된다(류병덕·이정열, 2015).
체험경제라는 이론을 개념화하면서 기업의 수익창출을 강화

시켜주는 활동으로 체험을 정의하였다(Pine & Gilmore, 1998). 
이것은 기업 간 경쟁에서 제품의 역할을 감소시키고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접근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

미한다(Pieska et al., 2019).
Pine & Gilmore(1998)는 체험경제를 구성하는 4가지 요인으

로 교육(Education), 오락(Entertainment),  심미(Esthetics), 일탈

(Escapism)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상품개발에 반영

되어야 차별화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주
광수·유양호, 2018). 또한, 체험자의 적극적 참여 의지에 따라 

능동적 또는 수동적 참여로 구분하였고 환경과의 관계를 분

석하여 흡수(Absorption) 또는 몰입(Immersion)으로 구분하였다

(Duan 외, 2018).

2.2.1 능동적체험

2.2.1.1 교육적체험

교육적 체험이란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Hwang & 
Lee, 2019)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체험에 참여해서 새로운 

학습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박창연·신창열, 2019). 지식

과 기술의 습득을 위해 높은 수준의 의지와 참여도를 요구하

게 되며 체험자가 배우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높은 몰입도를 보인다(황진수·박슬기, 2016). 환경과의 관계가 

흡수일 때 해당한다(송학준·이충기, 2015).  

2.2.1.2 일탈적체험

일탈적체험은 일상이나 현실에서 벗어나 환상으로 탈출하여 

새롭고 신기한 체험을 하려는 성향으로 정의된다(하진영·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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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2018).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욕구(Lee et al., 2019)
이며 정신적으로 긴장을 풀 수 있는 여행 등으로 해소되기도 

한다(Hwang & Lee, 2019). 일탈적체험은 체험 대상에 집중하

고 몰입하는 정도가 크며, 오락이나 교육적 체험보다 훨씬 높

은 수준의 몰입으로 분류된다(고동완·박시사, 2018).

2.2.2 수동적체험

2.2.2.1 오락적체험

오락적체험은 체험대상에 대하여 즐거움이나 재미 등 쾌락

적인 감정을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부숙진, 2018). 행사나 공

연 등을 관람할 때 발생(Lee et al., 2019)하며 직접적인 참여

보다는 관람을 통해 감성적이고 환상적인 즐거움을 체험하게 

되므로 소극적 참여와 흡수에 분류된다(용석홍 외, 2019). 또

한, 물리적 참여가 아닌 그 체험에 반응하는 것에 속한다(Pine 
& Gilmore, 1998).

2.2.2.2 심미적체험

심미적체험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체험자의 해석으로 정의

하게 된다(Hosany & Witham, 2010). 자연환경이나 물리적 환

경을 체험자들이 즐기면서(Duan et al., 2018), 전체적인 분위

기 또는 기분에 대해 체험자가 내리는 평가를 의미한다

(Manthiou et al,, 2014). 이것은 시각적인 매력성이 중요 요인

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문준호 외, 2019). 체험자들이 감

각적 매력에 반응하는 수동적 참여(Hwang & Han, 2018)에 속

하며 소극적 참여와 몰입으로 분류된다(황진수·박슬기, 2016).

2.3 만족도

만족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Oliver(1993)는 만족이란 소비자의 반응을 의미하며, 서비스나 

제품이 소비자 경험 수준 대비 좋은 수준에서 제공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였다. 또한, 긍정적인 감정체험

을 많이 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Weiner(2000)는 

서비스나 제품의 통제 가능성, 지속성, 원인의 책임소재 등의 

3가지 요인이 소비 경험의 귀인과정에서 만족과 불만족이라

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사용 결과 보

다 만족에 이르는 경로 자체에 더 중점을 두었다(송인암·장태

현, 2018). 그 외의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소비자의 감성적 

체험이 만족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박성연·배현경, 2006; Philips & Baumgartner, 2002). 

2.4 재방문의도

손환호(2016)는 재방문 의도란 소비자가 자기 구매경험을 근

거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

라고 하였다. 정수봉(2018)은 재방문 의도는 같은 제품, 서비

스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행동을 의미한다고 하

였다. 또한 김명락(2013)은 소비자의 소비경험에 대한 좋고 

나쁨에 따라 재방문 의도는 결정된다고 하였다. 장영화·오익

근(2014)은 관광분야에서의 재방문의도는 관광지의 속성 및 

체험에 근거하여 소비자 자신이 다시 그 관광지를 방문하려

는 욕구라고 하였다.

2.5 가설의 근거

2.5.1 체험경제이론의 체험유형과 만족도 간의

관계

Pine & Gilmore(1998) 체험경제이론에서 체험유형과 체험자

의 만족도 간의 유의관계에 대한 많은 실증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동현(2009)은 테마파크에서의 체험요소가 방문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연구하였고, 장윤영·서원석

(2014)은 쇼핑체험요소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

다. 김지희(2011)의 연구에서는 체험요인과 만족도 간 영향관

계를 분석하여 4가지 체험요소 모두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심미적 체험요소가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오락적 체험, 일탈적체험, 교육적체험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

게 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하광수·한범수(2001)에 의하면 축제체험에 대한 만족도

는 축제 참가자가 사전에 축제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경험

하는 동안 개인이 내리는 심리적, 감정적인 평가라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체험경제이론의 체험요인이 만족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치유농업참가자의 체험유형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

으로 추론하며 이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2.5.2 만족도와 재방문의도 간의 관계

이재곤·이규상(2012)은 재방문 의도를 관광객이 관광지를 방

문한 후 체험 전반에 만족을 경험하고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정의하였다. 김성수(2012)는 소비자의 제품이나 서

비스에 대한 체험 후 평가로 재방문 의도가 결정된다고 하였

다. 녕수연(2012)은 관광지의 체험속성이 소비자가 지각하는 

만족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소비자에게 의미 있

는 체험속성은 재방문 의도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백안젤라

(2017)는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 후 만족 여부에 따

라 재이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관광분야에서의 재방문 

의도는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지표라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치유농업

시설 체험 만족도와 재방문의도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

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2.5.3 체험경제이론의 체험유형과 재방문의도 간

의 관계

신동주(2010)는 이벤트의 체험요인과 만족도 및 행동의도 간

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체험요인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경(2019)은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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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참가자의 체험요인을 교육적, 일탈적, 심미적, 오락적 요

인으로 나누어 체험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는데, 이 가운데 오락적 체험, 교육 체험, 심미적 체험이 행

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문정(2021)은 테

마파크 내 체험요소로 엔터테인먼트, 교육적, 현실도피적, 미

적 요소의 네 가지를 채택하였는데, 체험만족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며 만족도가 방문객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또

한 유의하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체험유형이 행동

의도인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Ⅲ. 연구설계

3.1 연구가설

치유농업참가자를 대상으로 치유농업시설 재방문의도와 인

과성이 있는 요인을 규명하고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치유농업체

험 유형, 만족도 등으로 구분하였다. 치유농업참가자의 치유

농업시설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체험경제이론의 체험유형과 체험만족

도 간의 관계 대한 연구와 체험만족도와 치유농업시설 재방

문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가설 설정

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체험경제이론의 체험유

형의 하위변수는 능동적체험의 교육적체험, 일탈적체험, 수동

적체험의 오락적체험, 심미적체험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체험유형을 독립

변수로 체험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치유농업시설 재방문의도 

를 종속변수로 하는 단수의 매개변수가 포함된 단순매개모형

으로 분석하였다.
치유농업시설 체험유형과 만족도와 인과관계, 체험유형이 

통제된 상황에서 만족도와 재방문의도 간의 인과관계, 체험유

형과 재방문의도 간의 관계 등에 대한 가설이 필요하다. 
또한, 체험유형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인 총 효과와 

만족도와 독립적으로 체험유형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 직접효과, 체험유형이 만족도를 경유하여 종속변수에 미치

는 간접효과 등이 포함된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3.1.1 체험경제이론의 체험유형과 만족도 간의

인과 관계

H1: 체험유형의 능동적체험과 수동적체험은 만족도에 정(+)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능동적체험의 교육적체험은 만족도에 정(+)의 방향으

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능동적체험의 일탈적체험은 만족도에 정(+)의 방향으

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수동적체험의 오락적체험은 만족도에 정(+)의 방향으

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수동적체험의 심미적체험은 만족도에 정(+)의 방향으

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 만족도와 재방문의도 간의 인과 관계

H2: 체험유형이 통제된 상황에서 만족도는 재방문의도에 정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3 체험유형과 재방문의도 간의 인과 관계

H3: 체험유형의 능동적체험과 수동적체험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능동적체험의 교육적체험은 재방문의도에 정(+)의 방

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능동적체험의 일탈적체험은 재방문의도에 정(+)의 방

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3: 수동적체험의 오락적체험은 재방문의도에 정(+)의 방

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4: 수동적체험의 심미적체험은 재방문의도에 정(+)의 방

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4 매개효과

H4: 만족도는 체험유형과 재방문의도 간을 매개할 것이다.
H4.1: 만족도는 능동적체험의 교육적체험과 재방문의도 간

을 매개할 것이다.
H4.2: 만족도는 능동적체험의 일탈적체험과 재방문의도 간

을 매개할 것이다.
H4.3: 만족도는 수동적체험의 오락적체험과 재방문의도 간

을 매개할 것이다.
H4.4: 만족도는 수동적체험의 심미적체험과 재방문의도 간

을 매개할 것이다.

3.2 연구모형

H3.1의 가설을 기반으로 치유농업참가자가 치유농업시설 재

방문의도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

여 체험유형(교육적체험, 일탈적체험, 오락적체험, 심미적체

험)을 독립변수로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를 

재방문의도로 하는 단순매개모형을 기반으로 체험유형이 재

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와 만족도를 경유하는 체험유

형의 만족도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검정하기 위해 <그림 

1>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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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3.3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분석에 필요한 실증적 자료는 전국에 거주하는 치유농업참

가자를 주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

구를 검토하여 설문문항을 작성한 후 pre-test를 실시하여 나

타난 여러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설문

지를 수정 하였다. Naver Office를 이용한 온라인조사를 약 30
일간(2021. 6. 01.~ 2020. 6. 30.)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350부를 배부하여 수집된 자료는 총 306부이고,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결측값이 있는 47부를 제외한 259부를 자료 분

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 분석 방법은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

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등을 SPSS Ver.22.0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빈도분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도구

의 정확성인 타당도 파악하였고, Cronbach’s α계수에 근거한 

신뢰도분석을 통해 측정변수의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이변량 

상관관계분석으로 변수 간의 연관성을 측정하였다. 회귀분석

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치유농업시설 체험 만족도를 경유하여 체험유형의 재방문의

도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PROCESS macro v3.4의 단순매

개모형인 Model 4를 채택하여 간접효과, 직접효과, 총 효과를 

포함한 효과를 추론하였다. 총 효과와 직접효과의 유의성은 

95%의 신뢰구간 검정을 실시하였고 간접효과는 95% 
Bootstrap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3.4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구성개념이나 잠재변수를 제대로 기술

하고 측정이 가능한 실질적인 측정변수들이 필요하며 각각의 

구성개념을 대표할 수 있는 측정하기 위한 변수들을 정확하

게 정의해야한다. 또한, 구성 개념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통해 측정 가능한 변수들로 구성개념에 대한 구

체적인 정의를 하고자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복수의 

가능한 조작적정의 중 본 연구의 내용에 가장 부합한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3.4.1 체험경제이론의 체험 유형

3.4.1.1 교육적체험

본 연구에서 교육적체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하동현(2009)과 
이정민(2021)의 연구를 참고하여, 능동적체험유형의 하나로 

치유농업체험을 통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

한 정도로 정의한다.

3.4.1.2 일탈적체험

본 연구에서 일탈적체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하동현(2009)과 
이정민(2021)의 연구를 참고하여, 능동적체험유형의 하나로 

치유농업체험을 통해 다른 장소나 다른 시간에 있는 듯 느끼

는 정도로 정의한다.

3.4.1.3 오락적체험

본 연구에서 오락적체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하동현(2009)과 
이정민(2021)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동적체험유형의 하나로 

치유농업체험을 통해 재미나 흥미를 느끼고 쾌락적 감정을 

경험한 정도로 정의한다.

3.4.1.4 심미적체험

본 연구에서 심미적체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하동현(2009)과 
이정민(2021)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동적체험유형의 하나로 

치유농업체험을 통해 분위기에 매료되고 감성적 즐거움을 자

극한 정도로 정의한다.

3.4.2 만족도

본 연구에서 만족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김미홍(2019)과 

김윤경(2019)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치유농업체험 경험에 대

해 사전에 기대한 가치와 비교하여 경험 이후에 참가자가 가

진 긍정적 느낌과 감정의 수준으로 정의한다.

3.4.3 재방문의도

본 연구에서 재방문의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장둥둥(2019)
의 연구를 참고하여,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해당 치유농업시설

을 방문하고자 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 정의 출처

독립
변수

능동적 
체험

교육적체험
치유농업체험을 통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
한 정도

하동현(2009)
이정민(2021)

일탈적체험
치유농업체험을 통해 다른 장
소나 다른 시간에 있는 듯 느
끼는 정도

하동현(2009)
이정민(2021)

수동적 
체험

오락적체험
치유농업체험을 통해 재미나 
흥미를 느끼고 쾌락적 감정을 
경험한 정도

하동현(2009)
이정민(2021)

심미적체험
치유농업체험을 통해 분위기에 
매료되고 감성적 즐거움을 자
극한 정도

하동현(2009)
이정민(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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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측정도구

모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배경 변수별 특성에는 인구통계

학적 변수로 자주 사용되는 성별구분, 연령, 학력, 결혼여부, 
학력, 주거지역, 재산규모, 시설 선호 지역, 직업, 월간 평균 

수입, 시설 체험 참가 이유, 체험 참여 빈도 등을 세부항목으

로 선정하여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변인 문항 수 출처

치유농업시설 
체험유형

교육적체험 4

이정민(2021)
일탈적체험 4

오락적체험 4

심미적체험 4

만족도 4 김미홍(2019)

재방문의도 4 장둥둥(2019)

인구통계학적 변수 11

<표 2> 측정도구

3.5 조사대상의 특성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 259명의 인구통계학적 변

수별 특성을 성별구분, 연령, 학력, 결혼여부, 학력, 주거지역, 
재산규모, 시설 선호 지역, 직업, 월간 평균 수입, 시설 체험 

참가 이유, 체험 참여 빈도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표 

3>에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성별 분포에서 남자(68.3%; 177명)가 여자(31.7%; 82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39세가 30.9%(80명), 
40∼49세가 28.6%(74명), 50∼59세가 21.6%(56명), 20∼29세가 

10.8%(28명), 60∼69세가 7.3%(19명), 70세 이상이 .8%(2명)의
순으로 났고 30∼59세가 80% 이상으로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 분포는 기혼이 62.2%(161명)로 나타나 

미혼 36.7%(95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54.4%; 141명), 대학원 졸업(32.4%; 84

명), 전문대 졸업(6.9%; 16명), 고등학교 졸업이하(6.2%; 16명) 
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주거지역 분포는 서울과 수도권이 가

장 많고(39.4%) 그 다음으로 호남권(22.4%)이 차지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재산 규모는 1∼3억원 미만(40%, 114명), 5∼10억원 미만

(22.4%, 58명), 3∼5억원 미만(14.7%, 36명), 10∼15억원 미만

(8.5%, 22명), 20억원 이상(5.4%, 14명), 15∼20억원 미만(5.0%, 
13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10억원 미만이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 선호 지역 분포는 경기(25.9% 67명), 강원(24.7%, 64명), 
호남권(20.5%, 53명), 충청권/제주 각각(10.0%, 26명), 영남권

(8.9%, 23명)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직업은 회사원, 자영업, 기타, 공무원, 생산직의 순으로 분포

되어 있는데 기타는 주부, 무직 학생, 농업 등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수입 분포는 100∼300만원 미만(33.2%, 86명), 300∼

500만원 미만(29.0%, 75명), 500∼700만원 미만(14.7%, 36명), 
00∼1000만원 미만(10.0%, 26명), 1000만원 이상(7.3%, 19명), 
100만원 미만(5.8%, 1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험참가 이유는 자연환경과 치유프로그램을 위해, 심리적 

안정감회복을 위해, 흥미유발 및 취미생활을 위해, 일상생활

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타인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기타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참여빈도는 년 1회(34.7%, 90명), 분기 1회(23.9%, 62명), 월 

1회(17.4%, 45명), 주 1회/월 2∼3회(9.7%, 25명), 기타(4.6%,12
명)의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참가자

가 시설을 자주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N %

성별
①남성 177 68.3
②여성 82 31.7

연령

①20～29세 28 10.8
②30～39세 80 30.9
③40～49세 74 28.6
④50～59세 56 21.6
⑤60～69세 19 7.3
⑥70세 이상 2 .8

결혼 여부

①기혼 161 62.2
②미혼 95 36.7
③기타 3 1.2

학력

①중학교 졸업 이하 1 .4
②고등학교 졸업 15 5.8
③전문대 졸업 18 6.9
④대학교 졸업 141 54.4
⑤대학원 졸업 84 32.4

주거지역

①서울/경기/인천 102 39.4
②대전/세종/충남/충북 17 6.6
③광주/목포/전남/전북 58 22.4
④대구/창원/경북/경남 20 7.7
⑤강원 50 19.3
⑥제주 12 4.6

재산규모

①1～3억원 미만 114 44.0
②3～5억원 미만 38 14.7
③5～10억원 미만 58 22.4
④10～15억원 미만 22 8.5
⑤15～20억원 미만 13 5.0
⑥20억원 이상 14 5.4

시설 선호 지역

①경기 67 25.9
②충남/충북 26 10.0
③전남/전북 53 20.5
④경북/경남 23 8.9
⑤강원 64 24.7
⑥제주 26 10.0

직업

①공무원 11 4.2

②전문직 60 23.2

③회사원 110 42.5

④생산직 2 .8

⑤자영업 47 18.1

⑥기타 29 11.2

<표 3> 조사대상자의 배경 변수별 특성

매개변수 만족도

치유농업체험 경험에 대해 사
전에 기대한 가치와 비교하여 
경험 이후에 참가자가 가진 긍
정적 느낌과 감정의 수준

김미홍(2019)
김윤경(2019)

종속변수 재방문의도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해당 치
유농업시설을 방문하고자 하는 
정도

장둥둥(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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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타당도란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이훈영, 2012). 설문지가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 개념의 측정 정확도의 검정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기 위해 KMO검정을 실시하였

다. KMO값의 판단기준은 .90이상일 경우 매우 양호하고, 80
이상이면 양호, 0.60이상일 경우에는 보통, 0.5이하이면 부적

절하다고 판단한다. 분석결과 KMO값은 0.9이상(.955)으로 나

타나 매우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요인분석에 적

합한 변수들의 선정이라고 판단된다. 추가로 변수들의 선형성 

여부 검정을 위하여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이용하였다. 유

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귀무가설 “상관행렬이 단위행렬 

이다”는 기각되었다. 따라서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요인분

석에 적합하다. 
배리맥스를 요인회전으로 설정하였고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 

선정 기준은 .5이상의 요인적재량과 .5이상의 공통성을 기준

으로 삼았다. 이를 적용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바와 같이 

1보다 큰 eigen values(교유값)를 갖는 요인이 여섯 개 추출되

었다. 데이터의 모델 설명력은 80.443%로 나타났다. 가설 검

정에 사용되는 요인 값은 그 요인에 해당되는 변수들의 평균

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3.7 신뢰도 검증

측정도구의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

였다. 신뢰성 평가를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내적

일관성법을 사용하였다. 
내적일관성법(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method)은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에 항목 내의 분산을 증가시켜 전체 신뢰성을 떨어뜨리

는 항목을 찾아내서 제외시킴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

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이훈영, 2012). 
Cronbach's α 계수의 값은 일반적으로 0.8이상의 계수의 값

이면 양호하고 0.6이상의 값이면 수용 가능하다고 한다. <표 

5>에서와 같이 변수들이 0.8이상의 Cronbach's α계수가 산출

되어 신뢰도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변수 하위변인 Cronbach's α

체험유형

교육적체험 .909

일탈적체험 .893

오락적체험 .909

심미적체험 .871

만족도 .906

재방문의도 .864

<표 5> 신뢰도

Ⅳ. 실증분석의 결과

4.1 상관분석

상관분석은 가장 기본적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81∼±1.0 범위이면 상관관계 크기가 

매우 크고, ±.61∼±.80 이면 크기가 강하고 ,±.41∼±.60 이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고, ±.21∼±.40 이면 상관관계가 약

하고, ±.00∼±.20 이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특히 ±.81∼±1.0 범위이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수 있기에 주

의가 필요하다(Learnx.tistory.com, 2021). 제시된 <표 6>에 .81
∼±1.0 범위에 있는 상관계수는 없었다. 이로 부터 다중공선

성 발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 평균 수입

①100만원 미만 15 5.8
②100～300만원 미만 86 33.2
③300～500만원 미만 75 29.0
④500～700만원 미만 38 14.7
⑤700～1,000만원 미만 26 10.0
⑥1,000만원 이상 19 7.3

체험 참가 이유

①흥미유발 및 취미생활 38 14.7
②심리적 안정감 회복 76 29.3
③타인과의 네트워크 확대 14 5.4
④자연환경과 치유프로그램 95 36.7
⑤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 29 11.2
⑥기타 7 2.7

참여 빈도

①주 1회 25 9.7
②월 2∼3회 25 9.7
③월 1회 45 17.4
④분기 1회 62 23.9
⑤연 1회 90 34.7
⑥기타 12 4.6

요인

일탈적
체험

오락적
체험

교육적
체험

만족도
심미적
체험

재방문
의도

일탈적체험3 .754 .240 .197 .250 .215 .202
일탈적체험2 .727 .233 .246 .127 .266 .278
일탈적체험4 .725 .198 .197 .188 .234 .202
일탈적체험1 .662 .160 .271 .177 .207 .272
오락적체험2 .298 .729 .269 .274 .185 .208
오락적체험1 .182 .721 .226 .313 .283 .173
오락적체험4 .232 .669 .267 .353 .202 .236
오락적체험3 .181 .638 .260 .070 .439 .320
교육적체험2 .244 .192 .706 .307 .255 .195

<표 4> 요인분석 결과

교육적체험3 .215 .337 .704 .139 .269 .277
교육적체험4 .318 .238 .693 .294 .178 .191
교육적체험1 .188 .255 .670 .230 .200 .389
만족도4 .204 .259 .247 .750 .243 .255
만족도3 .191 .261 .235 .700 .262 .313
만족도2 .265 .224 .250 .612 .325 .365

심미적체험2 .303 .179 .152 .135 .773 .256
심미적체험1 .155 .204 .274 .277 .744 .130
심미적체험3 .223 .301 .167 .318 .684 .270
재방문의도2 .327 .108 .173 .186 .213 .814
재방문의도3 .125 .262 .283 .490 .208 .590
재방문의도1 .143 .349 .271 .488 .200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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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변수 간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의 선형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모든 변수들 간에는 연관성이 

존재한다.

교육적체험 일탈적체험 오락적체험 심미적체험 만족도 재방문의도

교육적체험 1 　 　 　 　 　

일탈적체험 .703** 1 　 　 　 　

오락적체험 .753** .682** 1 　 　 　

심미적체험 .674** .672** .726** 1 　 　

만족도 .736** .661** .746** .715** 1 　

재방문의도 .739** .680** .722** .680** .788** 1

**P<0.001

<표 6> 변수간 상관관계

4.2 가설검정

본 연구에서는 치유농업 체험유형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기 위해 체험유형의 하위변수인 교육적체험, 일

탈적체험, 오락적체험, 심미적체험을 독립변수로, 만족도를 매

개변수로 재방문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산팽창계수

(VIF)로 독립변수간의 독립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3.235이하의 VIF가 산출되어 10보다 작으므로 다

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SPSS는 회귀계수 산출시 양측검증의 유의확률(p)을 제시하

고 있는데,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된 가설은 

방향적 가설이다. 이 경우에는 단측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단

측검정의 유의확률은 양측검증으로부터 산출된 유의확률의 

1/2이다. 앞에서 설정된 가설은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다고 명시하고 있는 방향성 가설이므로 SPSS에서 산출된 유

의확률의 1/2로 가설을 검정하기로 한다. 매개효과를 검정하

기 위해 Andrew F. Hayes의 PROCESS macro(Hayes, 2018)를 

이용하여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포함한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편의수정 95%의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으로 간접

효과를 검정 하였다. 10,000회 반복하여 부트스트랩 표본을 

추출하였다.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간접효과는 유

의적이라고 판단한다.

4.2.1 체험유형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체험경제이론에 의한 체험유형이 치유농업체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추론하기 위하여 체험유형의 하위변수인 교육적

체험, 일탈적체험, 오락적체험, 심미적체험을 독립변수로 만족

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체험유형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 7>에 

제시되었다. 교육적체험(B=.288, p=.000), 일탈적체험(B=.084, 
p=.036), 오락적체험(B=.298, p=.000), 심미적체험(B=.235, 
p=.000)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설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설 H1의 가설 1.1, 1.2, 1.3 및 1.4는 

지지되었다. 표준화계수(β) 비교를 통한 만족도에 미치는 체

험유형의 영향력의 크기는 교육적체험, 오락적체험, 심미적체

험, 일탈적체험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험유형의 일탈적

체험은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 가장 작고 나머지는 교육적체험이 가장 크게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지만 오락적체험과 심미적체험에 비해 차이는 미비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험유형은 만족도의 총 분산을 64.5% 
설명한다(F=115.229, R²=.645).

만족도

B β t VIF

(constant) .517 　 3.025** 　

교육적체험 .288 .283 4.646*** 2.810

일탈적체험 .084 .101 1.808* 2.388

오락적체험 .298 .280 4.447*** 3.002

심미적체험 .235 .253 4.419*** 2.482

R² .645

F 115.229***

*p<.05, **p<.01, ***p<.001

<표 7> 체험유형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4.2.2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만족도의 영향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만족도의 영향을 추론하기 위해 만족

도가 체험유형과 독립적으로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

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만족도와 체험유형을 독립변수로 종

속변수는 재방문의도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에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체험유형과 독립적으로 즉 체험유형이 통제된 상태에서 만

족도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B=.552, p=.000)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만족도가 증가하면 재방문의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H2는 지지되었다 체험유형과 만족도는 재방문

의도의 총 분산을 72% 설명한다.

<표 8> 만족도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재방문의도

B β t VIF

(constant) -.494 　 -2.668** 　
교육적체험 .222 .188 3.232** 3.049

일탈적체험 .125 .130 2.520* 2.419

오락적체험 .119 .096 1.608 3.235

심미적체험 .061 .057 1.042 2.672

만족도 .552 .475 8.269*** 2.983

R² .720

F 130.31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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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체험유형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체험경제이론에 의한 체험유형이 치유농업시설 재방문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기 위하여 체험유형의 하위변수인 

교육적체험, 오락적체험, 일탈적체험, 심미적체험을 독립변수

로 종속변수로 재방문의도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 체험유형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 9>에 제시되었다. 교육적체험(B=.382, p=.000), 일탈적체

험(B=.171, p=.002), 오락적체험(B=.284, p=.000), 심미적체험

(B=.191, p=.003)은 모두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설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생각이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설 H3의 가설 3.1, 3.2, 3.3 및 3.4는 지지되었다. 상대적 영

향력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표준화계수(β)를 이용하였다.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체험유형의 영향력의 크기는 교육적체

험, 오락적체험, 일탈적체험, 심미적체험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적체험이 가장 크게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심미적

체험이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작지만 일탈적체험과의 차이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유형은 재방문의도의 총 분산을 64.5% 설명한

다(F=115.229, R²=.645).

<표 9> 체험유형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앞의 결과로부터 교육적체험이 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비교적 일탈적체험이 만족도와 재방문의

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

을 시사한다.

4.2.4 매개효과

간접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단일 매개변수로 구성된 단순매

개모형인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채택하였다.
체험유형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인 총효과와 만족도

가 통제된 상황에서 체험유형이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인 직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95%의 신뢰구간 검정

을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간접효과 검정을 위해 Bootstrap 표

본을 반복하여 10,000화 추출하고 편의수정 95%의 신뢰구간

을 사용하였다. 매개변수를 경유하는 각각의 간접효과인 특정

간접효과를 검정하였다. 

4.2.4.1 교육적체험

<표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체험유형 중 교육적체험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총 효과는 .382로 나타났으며 신뢰구간 

[.235 .528]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총 효과는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효과는 .222로 나타났고 신뢰구간 

[.087 .358]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접효과도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교육적체험이 만족도를 경유하여 재방문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특정간접효과는 .014로 나타났으며 Bootstrap 신

뢰구간 [.001 .033]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효과는 유의적인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는 한 단위 더 큰 교육적체험이 양(+)
의 만족도를 가져오고 한 단위 더 만족도가 양의 재방문의도

의 증가를 가져와 교육적체험이 한 단위 작은 경우보다 .159 
만큼 재방문의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가설 H4.1은 

지지되었다.

<표 10> 교육적체험으로 인한 효과

효과
95%

신뢰구간 
하한값

95%
신뢰구간 
상한값

총 효과 .382 .235 .528

직접효과 .222 .087 .358

효과
95% Boot
신뢰구간 
하한값

95% Boot
신뢰구간 
상한값

교육적체험→만족도→재방문의도 .159 .065 .258

Note; Boot=Bootstrapping.

4.2.4.2 일탈적체험

<표 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체험유형 중 일탈적체험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총 효과는 .143으로 나타났으며 신뢰구

간 [.041 .244]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총 효과는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효과는 .103으로 나타났고 신뢰구간 

[.013 .194]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접효과도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일탈적체험이 만족도를 경유하여 재방문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029로 나타났으나 Bootstrap 신뢰구

간 [-.011, .094]에 0이 포함되므로 비유의적으로 검정되었다.  
따라서 가설 H4.2는 기각되었다.

<표 11> 일탈적체험으로 인한 효과

효과
95%

신뢰구간 
하한값

95%
신뢰구간
상한값

총 효과 .171 .062 .281
직접효과 .125 .027 .223

효과
95% Boot
신뢰구간 
하한값

95% Boot
신뢰구간 
상한값

일탈적체험→만족도→재방문의도 .046 .-.005 .101
Note; Boot=Bootstrapping.

재방문의도

B β t VIF

(constant) -.208 　 -1.019 　

교육적체험 .382 .322 5.135*** 2.810

일탈적체험 .171 .179 3.089** 2.388

오락적체험 .284 .229 3.535*** 3.002

심미적체험 .191 .177 2.999** 2.482

R² .645

F 115.22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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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4.3 오락적체험

<표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체험유형 중 오락적체험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총 효과는 .288로 나타났으며 신뢰구간 

[.129 .446]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총 효과는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직접효과는 .121로 나타났으나 신뢰구간 

[-.025 .268]에 0이 포함되므로 직접효과는 비유의적으로 나타

났다. 오락적체험이 만족도를 경유하여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간접효과는 .167로 나타났으며 Bootstrap 신뢰구간 

[.066 .276]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효과는 유의적인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는 한 단위 더 큰 오락적체험이 양(+)의 만족

도를 가져오고 한 단위 더 만족도가 양의 재방문의도의 증가

를 가져와 오락적체험이 한 단위 작은 경우보다 .167 만큼 재

방문의도가 높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가설 

H4.3은 지지되었다.

<표 12> 오락적체험으로 인한 효과

효과
95%

신뢰구간 
하한값

95%
신뢰구간 
상한값

총 효과 .288 .129 .446

직접효과 .121 -.025 .268

효과
95% Boot
신뢰구간 
하한값

95% Boot
신뢰구간 
상한값

오락적체험→만족도→재방문의도 .167 .066 .276
Note; Boot=Bootstrapping.

4.2.4.4 심미적체험

<표 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체험유형 중 심미적체험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총 효과는 .198로 나타났으며 신뢰구간 

[.073 .324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총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직접효과는 .066으로 나타났으나 신뢰구간 

[-.050 .182]에 0이 에 0이 포함되므로 직접효과는 비유의적으

로 나타났다. 심미적체험이 만족도를 경유하여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간접효과는 .132로 나타났으며 Bootstrap 
신뢰구간 [.038 .242]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효과는 유의적

인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는 한 단위 더 큰 심미적체험이 양(+)의 만족도를 가져오

고 한 단위 더 만족도가 양의 재방문의도의 증가를 가져와 

심미적체험이 한 단위 작은 경우보다 .132 만큼 재방문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 H4.4는 지지되었다.

<표 13> 심미적체험으로 인한 효과

효과
95%

신뢰구간 
하한값

95%
신뢰구간 
상한값

총 효과 .198 .073 .324
직접효과 .066 -.050 .182

효과
95% Boot
신뢰구간 
하한값

95% Boot
신뢰구간 
상한값

심미적적체험→만족도→재방문의도 .132 .038 .242
Note; Boot=Bootstrapping.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치유농업시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체험유형이 

만족도를 매개하여 시설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았다.
분석 결과, 첫째, 체험유형 중 교육적체험, 일탈적체험, 오락

적체험, 심미적체험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체험이 많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유형 중 교육적체험이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

향을 미치지만 오락적체험과 심미적체험에 비해 차이는 미비

하게 나타났다. 일탈적체험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작게 나타

났다. 이는 하동현(2009)의 테마파크 이용객 체험 연구와 김

윤경(2019)의 해양관광 참가자 대상 연구에서도 교육적체험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와 일치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체험유형이 통제된 상황에서 만족도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만족도가 증가하면 

재방문의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호문정(2021), 
김윤경(2019)의 연구 등 대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같은 결과

로서 체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수준이 높을수록 치유농업에 

재방문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체험유형 중 교육적체험, 일탈적체험, 오락적체험, 심

미적체험은 모두 재방문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체험이 많아질수록 재방문의도가 증가되는 정

(+)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적체험이 가장 크

게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심미적체험이 상대적으로 다

른 유형에 비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작지만 일

탈적체험과의 차이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경(2019) 
등 선행연구에서는 일탈적체험을 제외한 모든 체험유형이 재

방문의도 등 행동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일탈적체험의 경우 심미적체험과 함

께 영향력이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어 체험대상에 따른 차이

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만족도는 체험유형 중 일탈적체험을 제외하고 체험유

형과 재방문의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단

위 더 큰 체험유형이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한 단위 더 큰 만

족도가 양의 재방문의도 증가를 가져와 체험유형이 한 단위 

작을 때보다 재방문의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만족

도가 교육적체험, 오락적체험 및 심미적체험이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의 역할을 하나 일탈적체험이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일탈적체험이 만족도를 경유하여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간접

효과의 영향이 비유의적으로 나타난 것은, 치유농업 체험이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현실도피적 성격이 약하기 때문으

로 해석된다. 치유농업 체험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도 네 가지 요인 중 현저히 작고,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도 제일 작은 편으로 나타난 것으로 유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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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선행연구 중에서는 하동현(2009)의 테마파크 이용객 대

상 연구, 김윤경(2019)의 해양관광 참가자 대상 연구에서 일

탈적체험 요인이 만족도 또는 만족도를 경유한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결과

와 일맥상통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치유농업 참가자의 만족도 및 재방문 의사에 영

향을 미치는 치유농업시설 체험요인을 발굴하고, 참가자들의 

심리행동을 규명한 실증분석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

한, 치유농업 체험이 단순한 농장 경험이 아니라 배우고 느끼

고 즐기고 감동받는 장이었음을 입증하였으며 치유농업 참가

자들의 만족도와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체험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사점도 제공

하였다. 향후, 치유농업 참가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치유농업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체험 참가이유,  참여빈도 수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grouping한 심층 분석의 확인이 필요하

다. 둘째, 만족도 외의 새로운 매개변수들을 도입하여 체험유

형과 재방문의도 간의 새로운 설명요인 발굴 등의 후속 연구

가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딘순매개모형을 사용했으

나 조절변수를 도입하여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가 분석 

가능한 조건부과정모형으로 접근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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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 of Experience Types of Experience

Economic Theory on the Revisit Intention of Healing

Agricultural Participan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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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that are causal and intention to revisit healing agricultural facilities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the effect of experience type was analyzed on revisit intention by using facility experience satisfaction as a 
meditator for healing agriculture participants. The sub-variables of experience types were divided into educational experience, devious 
experience, entertainment experience, and aesthetic experience. 259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the people who experienced healing 
agriculture programs in the whole country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PROCESS macro v3.4 and SPSS v22.0 were used to 
analyze based on the singular simple mediation model which contains a single mediator. First, all types of experience had a positive (+) 
effect on satisfaction. Second, satisfaction had a positive (+) effect on revisit intention independently of experience type. Third, all types 
of experience had a positive (+) effect on revisit intention. Fourth, satisfaction mediated between experience type and revisit intention 
except for deviating experience among experience types. As a follow-up study, it is necessary to study for the adjustment of mediators 
other than the mediator introduced in the study or the controlled mediated analysis through the conditional process model in which the 
moderator variable is introduced.

Keywords: healing agriculture, educational experience, deviant experience, entertainment experience, aesthetic experience, satisfaction, 
revisit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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