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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환경오염, 스트레스의 증가 등 치유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

과 요구가 증가하며 농촌광광에서도 치유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치유는 국민의 쉼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농업인들에

게도 새로운 사업모델로서 정체된 농촌관광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사업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국외에서는 건강

과 관련한 관광을 Health tourism, Medical tourism, Wellness 

tourism 등 이미 오래전부터 학술적 개념과 산업적인 형태로 발

전시켜왔다(Stăncioiu, Băltescu, Botos, & Pârgaru, 2013).

농촌은 자연을 바탕으로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

한다. 농촌다움을 간직한 문화와 다양한 자원, 주민과의 교류 

등은 치유를 위한 자원이 되며, 농촌의 환경은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된다(농촌진흥청, 2020). 농촌 치유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

서는 치유관광객의 욕구와 특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전략을 수

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유관광은 단순한 일상탈출을 넘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스트레스 해소 등 치유적인 목적이 중심이 되는 관광이다(김경

희, 황대용, & 이혜영, 2021). 농촌 치유관광은 일반적인 농촌관

광이나 체험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관심이나 중요도

에 기반하고 있는 관여도는 치유관광객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촌 치유관광객의 관여도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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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요인들을 측정하는 것은 농촌 치유관광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관여도는 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활동, 의사결정에 잠

재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심리학적 개념으로 간주된

다(Josiam, Smeaton, and Clements 1999). Manfredo(1989)는 

여가와 관광 분야에서 관여도를 활동에 대한 관심의 정도와 그 

관심과 관련된 정서적 반응이라고 하였다. 관광 연구에서 관여도

는 매력물, 자기표현,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중심성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개념화할 수 있다(Funk, Ridinger, & Moorman, 2004). 

연구자들은 관여도의 수준은 활동, 제품,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Prayag, & Ryan, 2012).

관여도는 관광 마케팅 연구에서 주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다(Prebensen, Woo,, Chen, & Uysal, 2013). 관광객의 관여

도는 관광경험에서 대상(사람, 매력물, 활동, 만남 등)에 대한 

상호적인 관광 경험과 함께 창의성 창출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관광객의 심리적 상태로 정의된다(Huang, 2017). 관광지를 방문

하는 관광객들은 다양한 수준의 인지적 욕구, 새로운 것 또는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욕구의 수준이 다르다. 이러한 욕구는 관

광객이 목적지에서 관광하는 방법과 관여도 수준에 영향을 미친

다(Setiawan, Marwa, Wahab, & Shihab, 2021). 관여도는 일련

의 속성들을 바탕으로 목적지의 속성을 평가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 사고를 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여겨

진다(Tasci, Gartner, & Tamer Cavusgil, 2007). 관광 목적지에 

대한 관광객의 관여도는 관광객의 충성도 등 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이다(Vivek, Beatty, & Morgan, 2012). 농촌 치유

관광에서 관여도를 인식하는 것은 치유관광지를 방문하는 동안 

유용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Prebensen, Woo, Chen, & Uysal, 2013).

농촌 치유관광객의 관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농촌 치유관광 마케팅 전략에 매우 중요하다. 관여도는 소비

자 행동연구와 관광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 연구에서 관여도는 독립변인, 

매개 또는 조절변인으로서 관광객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미치는 

역할에 집중되어 왔다(김성권, & 이희찬, 2016: Prebensen, Woo,, 

Chen, & Uysal, 2013: Setiawan, Marwa, Wahab, & Shihab, 2021). 

그러나 아직 관광객의 관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농촌 치유관광 참여자의 관여도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농촌 치유관광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측면을 

이해함으로써 치유관광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

한 정보가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 치유관광 참여자의 관여

도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 농촌 치유

관광객의 개인적 특성, 경험과 관여도의 연관성에 대한 이론적 근

거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농촌 치유관광 정책개발자와 실무자에

게 효과적인 촉진 전략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농촌 치유관광

농촌을 찾는 관광객들은 일상탈출과 휴식을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농촌진흥청, 2019). 농촌은 농촌다움을 

가진 경관과 문화가 있고 산림, 호수, 해양자원 등 자연기반의 

환경을 가진 치유의 공간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Covid-19

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언택트 관광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경향신문, 2021). 농촌 

치유관광은 일상을 벗어나 농촌에서 치유적 요소를 가진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의 일상회복, 건강증진 등을 추구하는 

형태의 관광이다(농촌진흥청, 2020). 농촌 치유관광은 환경적 

요소 뿐만 아니라 치유성과 여가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일상회복

을 위한 요인이 된다(김경희, & 황대용, 2019).

자연을 기반으로 한 치유관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연기반 아웃도어레크레이션을 중심으로 한국형 치유관광 개념

모델 정립 및 치유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김진옥, 이충기, 2017), 

자연기반 치유프로그램 참여자의 회복경험 특성에 관한 연구

(Kim, & Kim, 2019), 자연기반 관광 동기와 개인적 가치, 주관적 

웰빙과 행동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Kim, Lee, Uysal, Kim, & 

Ahn, 2015), 해양치유관광객 분석을 통한 해양치유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하경희, 2019) 등이 이루어졌으며, 농촌 치유관광객을 

대상으로 회복경험이 관광만족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김경

희, & 안지현, 2020), 농촌 치유관광 서비스품질과 관광객의 행

동의도, 주관적 웰빙의 영향(김경희, & 이혜영, 2019), 농촌 치유

관광객 시장세분화(김경희, 황대용, & 이혜영, 2021)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21년 3월에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법적 기

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과 농촌지역 활성화

를 위한 치유농업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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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광객의 관여도

관여도는 특별한 상황에서 제공되는 대상 및 활동에 대한 개인

적인 동기, 관심, 흥미를 의미하며(Rothschild, 1984), 개인의 내

적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김정준, 2016). Kim, Scott, & Crompton(1997)은 관여도

를 즐거움이나 중요성, 자기표현, 위험의 요소들을 측정하여 동

기부여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심리적인 상태라고 하였다. 

관여도의 개념은 마케팅, 레저 및 관광분야의 연구에서 활발

하게 적용되어 관광지 매력성, 관광객의 만족도, 행동 및 의사결

정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요인이다(김정준, 2016; 류인평, 

정총화, & 이정섭, 2018; Prayag, & Ryan, 2012). 이는 개인과의 

관련성, 시간적, 장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회인구

학적 특성 및 여행관련 심리적 특성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종주, 2016). 관광객의 관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여행목적 등이 있으며, 특히 연

령과 교육수준은 관여도 영향요인에 많이 적용되는 변인이다(안

병욱, 2013; 유영심 2017). 심리학적 변수로는 관광객의 여행동

기, 선택속성 등이 포함되며, 그 외에도 관광경험, 관광이미지 등

이 포함된다(박정익, & 최재우, 2018; Campos et al., 2014). 이처

럼 농촌 치유관광객의 관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치유관광객들의 행동 경향을 이해하는데 통찰력을 제공하

며 관광지 선택과 의사결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치유관

광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관광객의 관여도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관련 연구들

을 살펴보면, 박진현, & 황조혜(2015)는 중국 북경과 상해에 거

주하는 현지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국가 이미지가 K-Food 관

여도, 한식이미지, 한식관광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국가 정서적 이미지(affective image)와 K-Food 

관여도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함으로서, 한식관광객들의 한식이

미지 향상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정익, & 최재우

(2018)는 크루즈 기항지인 부산과 속초를 방문한 크루즈관광객 

300명을 대상으로 관여도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크루즈관광

객의 선상이벤트(스포츠,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체험활동) 참가

동기중 일탈성, 신기성, 오락성 요인이 정서적 관여도(affective 

involvement)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인

평, 정총화, & 이정섭(2018)은 국내의 전주국제영화제에 참여한 

방문객 240명을 대상으로 관여도 영향요인과 만족도를 분석하

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개인가치 관여도와 개인지식 관여도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국제 이벤트 선택속성 요인 중 체험성과

편의시설이 개인가치에 정(+)의 영향을, 이용의 평의성과 독특

성은 개인지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관광객의 관여도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들

을 살펴보면, Gursoy, & Gavcar(2003)는 터키를 방문하는 국제

레저관광객 460명을 대상으로 관여도 수준차이를 분석한 결과 

관광레저활동, 관광상품 및 개인특성에 따라 관여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Nina et al.(2012)는 노르웨이 휴양관광액을 대상으로 

관광객들의 동기를 추진동기와 유인동기로 측정하여 관여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추진동기(휴식, 교류)와 여행가

치는 관여도의 유의한 선행변수임을 증명하였다.

Campos et al.(2014)는 포르투갈 남서부지역 농촌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 181명을 대상으로 관여도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전의 농촌관광 경험이 관여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tiawan et al.(2021)은 인도네시아 자연휴양

지를 방문한 해외관광객 37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해 관여도 및 충성도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광경험의 가치와 관광이미지

가 관여도에 영향을 미치며, 관광객의 경험적 가치가 관광이미지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관광객의 관여도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이나 관광형태에 따라 다양한 요인

이 관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 자연휴

양지 등 자연을 경험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은 이전에 경험했던 

관광의 가치가 관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축제, 크루즈 등의 문화⋅레저관광객에겐 새로운 것 

또는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욕구나 여행동기가 관여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농촌 치유

관광객의 관여도와 관련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

에서 관광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광행동 특성 및 치유관광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촌 치유관광객의 관여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치유마을에 방문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치유관광객이다. 설문조

사를 실시한 마을은 전국의 7개 치유마을(충남 1, 전북 2,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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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남 2, 제주 1)이었으며, 이 마을들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한 

치유마을이 6개소, 자체적으로 치유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이 1개소이다. 조사방법은 현장에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이

루어졌다. 조사기간은 2019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조사되었으

며, 조사원이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응답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500명에게 배부되었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33부

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3.2. 측정도구

농촌 치유관광객의 관여도 영향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

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월소득, 직업, 교육수준)과 

관광행동 특성(방문횟수, 일정, 지출비용, 동기), 인식(웰니스 추

구, 서비스품질, 주의회복, 만족)으로 구성하였다. 농촌 치유관광

객의 동기는 선행연구(Dryglas, & Salamaga, 2018)를 참고로 

하여 범주형 변인으로 조사하였으며, 웰니스 추구는 선행연구

(Kim, Lee, Kim, & Petrick, 2019)를 참고로 하여 ‘나는 내가 

신체적으로 항상 건강하길 바란다’, ‘나의 친구들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려고 한다’, ‘나는 내 삶의 진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일반적으로 나는 내 능력에 자신감이 있다’의 

네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서비스품질은 선행연구(Su, Swanson, & 

Chen, 2016)를 참고로 하여 ‘치유마을은 외형적으로 매력이 있다’, 

‘치유마을은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다’, ‘치유마을에서 지출한 비용

은 명확했다’, ‘치유마을 운영자는 나의 요구사항을 즉시 처리해 

주었다’의 네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주의회복은 선행연구(Ojala, 

Korpela, Tyrväinen, Tiittanen, & Lanki, 2019)를 바탕으로 ‘이

곳에 옴으로써 나의 생각이 정리되었다’,‘나는 집중력이 높아지

고 정신이 맑아졌다’, ‘나는 일상의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의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농촌 치유관광객의 만족은 선행연구(Kim, Kim, & Kim, 2009)

를 참고로 ‘농촌 치유관광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농촌 치

유관광을 하기로 한 나의 결정에 만족한다’, ‘사전 기대에 비해 농촌 

치유관광은 만족스럽다’의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농촌 치유관광객의 관여도는 선행연구(Yang, Paek, Kim, & Lee, 

2015)를 참고로 하여 ‘치유관광은 나에게 중요하다’, ‘치유관광

은 나의 지속적인 관심사항이다’, ‘나는 치유관광에 관심이 많

다’, ‘나는 치유관광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것을 좋아한다’의 네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들은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고 문항을 정제하였다. 도출된 웰니스 추구, 

서비스품질, 주의회복, 만족, 관여도 문항은 모두 Likert 5점 척

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항목의 Cronbach α 신뢰도 계수는 모두 

.9이상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대상 관여도 영향요인

안병욱
(2013)

국내 여가활동 참여자 여가활동 참여자의 남성이 여성보다 관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박진헌 & 황조혜
(2015)

한국 여행 경험이 있는
중국관광객

한식에 대한 국가 정서적 이미지는 K-Food 관여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K-Food 관여도는 
한식이미지와 한식관광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유영심
(2017)

강릉커피 축제 방문객 인구학적특성 중 연령과 교육수준이 지역관여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박정익 & 최재우
(2018)

국내 크루즈 관광객
정서적관여도에는 크루즈관광객의 선상이벤트(스포츠,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체험활동) 참가동기
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류인평, 정총화, 
& 이정섭
(2018)

전주 국제영화제 방문 
경험이 있는 국내외 관광객

전주국제영화제 선택속성 중 체험성과 편의시설이 관광객의 관여도(개인가치)에 정(+)의 영향을, 
이용의 편의성과 독특성은 관여도(개인지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Bagozzi, Gopinath, 
and Nyer

(1999)

알칸사스 관광안내소 
방문한 실버 관광객

여행기간동안 정서적 감정이 향후 잔류결정, 관여도, 또는 다른 사람들과 경험 공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Gursoy & Gavcar
(2003)

터키호텔을 방문한 
레저관광객

참여하는 관광레저활동, 관광상품, 개인특성에 따라 관여도 수준이 다르게 나타남

Nina et al.
(2012)

노르웨이를 방문한 관광객
휴식 및 사람들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의 여행동기와 여행가치가 관여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Campos et al.
(2014)

포르투갈의 농촌 관광객 이전의 농촌경험이 관광객의 관여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Setiawan et al.
(2021)

인도네시아 자연관광지를 
방문한 해외관광객

관광객 관여도에는 경험가치와 관광이미지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특히 자연관광지를 방문한 
좋은 경험적 가치가 관광이미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관광객의 관여도 영향요인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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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

하였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을 통해 응답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변인 간의 관계와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농촌 치유관광 

참여자의 관여도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명목척도로 측정된 직업, 교육수준, 농촌 치유관광 

동기는 더미변수로 전환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을 위해 활용된 변수는 <표 2>와 같다. 

4. 분석결과

4.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55.1%로 약간 많았으며, 연령은 50대가 33.7%, 40대 

23.3%, 60대 이상 20.2%, 30대 13.8%, 50대 9.0% 순으로 나타

났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졸업이 43.6%,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5.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81.2%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자영업이 17.9%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직과 

주부가 각각 15.8%, 사무직과 공무원/교직원이 각각 12.7%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26.6%,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23.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관광행동 특성 및 치유관광 경험은 <표 4>와 

같다. 치유마을 방문동기는 일상탈출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스트레스 해소 27.5%, 색다른 경험 2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치유마을 방문횟수는 1회가 61.3%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방문일정은 당일이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

음으로 2일이 37.0%로 높게 나타났다. 동반자는 단체가 44.6%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친지가 33.4%, 친구/연인이 11.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출비용은 30만원 이상이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 18.7%,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 14.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치유관광객의 인식

을 평균값으로 살펴보면, 웰니스추구는 4.26점, 서비스품질은 

4.12점, 주의회복은 4.08점, 만족은 4.22점으로 나타났다.

4.2. 농촌 치유관광객의 관여도 영향요인

본 연구는 농촌 치유관광 참여자의 관여도 결정요인을 분석하

기 위하여 3단계의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계층적 회귀

분석은 단계별로 새롭게 추가되는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설

명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다. 농촌 치유관광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종속
변인

관여도 등간척도

독립
변인

사회
인구
학적 
특성

성별 1. 남성, 2. 여성(참조변인)

연령 서열척도(만 나이, 개방형)

월소득 1=400만원 미만(참조변인), 2=400만원 이상

직업 1=사무직, 2=전문직(참조변인), 
3=판매/서비스직, 4=학생, 5=공무원/교직원, 
6=생산직/기술직, 7=자영업, 8=주부

교육수준 1=대학교 졸업 이하(참조변인), 
2=대학원 재학/졸업

관광
행동 
특성 

방문횟수 서열척도(개방형)

방문일정 평균값, 등간척도

지출비용 비율척도

농촌 치유
관광 동기

1=신체적 질병 치유, 2=스트레스 해소, 
3=질병예방과 건강증진, 4=일상탈출(참조변인), 
5=색다른 경험

웰니스 추구 등간척도

치유
관광
경험

주의회복 등간척도

만족 등간척도

<표 2> 투입변수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성 186(44.9) 직업 사무직 54(12.7)

여성 228(55.1) 전문직 67(15.8)

연령 20대 38(9.0) 판매/서비스직 37(8.7)

30대 58(13.8)
학생 10(2.4)

40대 98(23.3)
공무원/교직원 54(12.7)

50대 142(33.7)
생산직/기술직 12(2.8)

60대이상 85(20.2)

자영업 76(17.9)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107(25.7)

주부 67(15.8)
전문대 재학/
졸업 

71(17.0)
기타 47(11.1)

대학교 재학/
졸업

182(43.6)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56(13.3)

200~300만원
미만

98(23.3)대학원 재학/
졸업 

57(13.7)

300~400만원
미만

112(26.6)결혼
여부

미혼 74(18.5)

400~500만원
미만

60(14.3)
기혼 324(81.2)

500~600만원
미만

44(10.5)

기타 1(0.3)

600만원 이상 51(12.1)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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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관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해당되는 회귀계수

가 단계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1단계에서 

인구학적 특성 및 관광행동 특성인 성별, 연령, 월소득, 직업, 

교육수준, 치유마을 방문횟수, 방문일정, 지출비용, 동기를 투입

하고, 2단계에서 웰니스 추구 성향, 3단계에서 치유관광 경험 

특성인 주의회복, 만족을 투입하였다.

<표 5>에서 Step 1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월소득, 직업, 교육

수준, 치유마을 방문횟수, 방문일정, 지출비용, 동기는 농촌 치유

관광 관여도 변량을 12.5% 설명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t= 

2.257), 교육수준이 높을수록(t=2.527), 치유관광 동기가 일상탈

출인 경우보다는 신체적 질병치유인 경우(t=2.442) 치유관광 관여

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업이 공무원/교직원

인 경우(t=-2.039)에는 전문직에 비해 관여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구분 빈도(%) 구분 빈도(%)

방문
동기

신체적 질병 치유 19(4.4)

동반자

단체 187(44.6)

스트레스 해소 119(27.5) 가족/친지 140(33.4)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24(5.5) 친구/연인 48(11.5)

일상탈출 134(33.8) 혼자 38(9.1)

색다른 경험 101(25.4) 기타 6(1.4)

치유
마을 
방문
횟수

1회 264(61.3)

지출
비용

3만원 미만 29(6.7)

3~5만원 미만 81(18.7)

2회 63(14.6) 5~10만원 미만 58(13.4)

3회 52(12.1) 10~20만원 미만 61(14.1)

20~30만원 미만 63(14.5)

4회 이상 52(12.1) 30만원 이상 97(22.4)

방문
일정

당일 214(49.4) 치유
관광
경험
mean
(S.D.)

웰니스 추구 4.26(.68)

2일 160(37.0) 주의회복 4.08(.84)

3일 이상 46(10.6) 만족 4.22(.76)

<표 4> 관광행동 특성 및 치유관광 경험(N=433)

독립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B SE B B SE B

Step 1

(constant) 3.551 .245 .374 .283 -.197 .274

성별_남성 -.005 .101 -.003 -.038 .075 -.025 -.023 .070 -.015

연령(만) .010 .005 .157* .010 .003 .160** .008 .003 .129**

월소득 .039 .097 .025 -.089 .073 -.056 -.074 .067 -.047

직업

사무직 .092 .156 .044 -.047 .116 -.022 -.034 .108 -.016

판매서비스직 -.055 .172 -.022 .056 .128 .023 .108 .119 .043

학생 .428 .302 .092 .062 .226 .013 -.074 .210 -.016

공무원/교직원 -.333 .163 -.150* -.195 .122 -.088 -.138 .113 -.062

생산직/기술직 -.456 .255 -.114 -.191 .191 -.048 -.129 .176 -.032

자영업 -.174 .149 -.090 -.021 .111 -.011 .037 .104 .019

주부 .048 .180 .021 -.092 .135 -.040 -.128 .124 -.057

교육수준 .353 .140 .156* .279 .104 .123** .253 .096 .112**

치유마을 방문횟수 .000 .004 -.001 .000 .003 .006 .000 .003 .003

방문일정 .004 .012 .018 .000 .009 .002 .008 .008 .040

지출비용 .000 .000 .063 .000 .000 .053 .000 .000 .044

동기

신체적질병치유 .573 .235 .149* .430 .175 .112* .308 .163 .080

스트레스해소 .072 .109 .044 .052 .081 .031 .020 .075 .012

질병예방과건강증진 .061 .215 .018 -.098 .161 -.028 -.179 .149 -.052

색다른경험 -.025 .124 -.013 .006 .092 .003 .029 .085 .015

Step 2 웰니스 추구 .754 .051 .658*** .498 .060 .435***

Step 3
주의회복 .197 .056 .206**

만족 .215 .060 .204***

R2 .125 .516 .592

△R2 .125 .391 .076

F 2.124** 14.918*** 18.246***

△F 2.124** 214.626*** 24.655***

유의확률 <.01 <.001 <.001

Durbin-Watson 1.817

*p<0.05, **p<0.01, ***p<0.001

<표 5> 계층적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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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Step 2는 Step 1에서 웰니스 추구를 추가로 회귀분석 

한 것으로 관여도 변량의 51.6%를 성명하고 있으며, 웰니스 추구 

성향(t=14.650)은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ep 3은 Step 2에서 주의회복, 만족을 

추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로 관여도 변량의 59.2%를 설명하고 

있으며 주의회복(t=3.493), 만족(t=3.587)은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치유관광 참

여자의 관여도 수준을 향상시키는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웰니스 추구 성향(B=.435)이 관여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주의회복(B=.206), 만족

(B=.204), 연령(B=.129), 교육수준(B=.112) 순으로 나타났다.

공차한계는 전체적으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VIF 값은 

1.705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Dublin-Watson은 1.817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서 떨어져 있으므로 잔차 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본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학식, 2008).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농촌 치유관광 참여자의 관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3단계의 계층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계층적 회

귀분석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계층적 회귀분석 1단계에서는 참여자의 특성과 관련된 변인

들을 투입한 결과 연령, 교육수준, 신체적 질병치유 동기가 관여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직업이 공무원/교직원인 경우 전문

직에 비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축

제 방문객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관여도에 영향을 미쳤던 선행연

구(유영심, 2017), 여행동기가 관여도에 영향을 미쳤던 선행연구

(Nina et al., 2012)와 유사한 결과이다.

계층적 회귀분석 2단계에서는 웰니스 추구성향을 설명변수

로 추가한 결과, 연령, 교육수준, 신체적 질병치유 동기, 웰니스 

추구성향이 관여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적 회귀분석 3단계에서는 치유관광 경험과 관련된 주의회

복, 만족을 설명변수에 추가한 결과 연령, 교육수준, 웰니스 추구 

성향, 주의회복, 만족이 관여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의 농촌경험이 관광객의 관여도에 영향을 

미친 선행연구(Campos et al., 2014)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관광 참여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관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촌 치유관광에서 중장년의 관광객

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치유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치유관광 참여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관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결과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비교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치유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들을 대상으로 머리

를 식히고 생각을 비울 수 있도록 하는 농업활동이나 만들기 등의 

치유활동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치유관광 참여

자의 직업이 공무원/교직원인 경우 전문직에 비해 치유관광 관여

도가 낮을 확률이 높게 나타나 이는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군에서 

치유관광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에

는 민원담당공무원, 코로나19대응 등 격무로 시달리는 공무원이 

많은 만큼 이들이 농촌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관광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교직원의 경우에도 농촌에서 

직무연수, 학생들을 위한 치유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치유공간

으로서 농촌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치유관광 참여자의 동기가 신체적 질병치유인 경우 일

상탈출인 경우에 비해 관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농촌 치유관

광이 단순한 일상탈출을 넘어 치유의 개념을 바탕으로 치유효과

가 검증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치유관광 

참여자의 웰니스 추구 성향이 높은 경우 관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웰니스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유형의 소비자들

을 잘 타겟팅하여 농촌 치유관광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치유관광 참여자의 주의회복과 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관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농촌 치유관광 경험에서의 회복경

험과 관광만족이 선행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치유관

광을 통한 긍정적 경험과 치유효과를 제공함으로써 한 번 치유관

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농촌 치유관광에 대한 관심과 

개인적 중요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직 농촌관광객 참여자의 관여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치유관광객의 일반적 특성, 관광행동 

특성 및 치유관광 경험에 대한 다양한 변인을 투입하여 분석함으

로써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와 관련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정책적으로 농촌 치유관광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수립시 관광객의 관여도를 

고려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성과

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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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관여도의 개념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농촌 치유관광의 관여도 영향요인을 구명하였다

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치유관광 관여도가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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