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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수준에 비해 국민 삶의 만족도와 행복수

준은 낮은 편이며, 국민 삶의 걱정거리 중 ‘건강과 의료’(57.2%)

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건강에 대한 걱정과 중요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특히 최

근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까지 더해져 국민의 

건강한 삶은 위협받고 있다.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가 높은 경우 

삶의 질 만족도도 높아(문화체육관광부, 2018), 삶의 균형을 찾

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여가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바쁜 일상에서도 농촌 치유관광에 대한 관여도가 높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쉼의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는 치유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에 매우 중요하다.

여가활동은 스트레스로부터 개인의 주의를 다른 곳을 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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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isure activity characteristics are related to an individual's stress management as well as quality of life.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y characteristics, stress, and quality of life of healing
tourists, and analyzed the moderating effect of involvement on rural healing touris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658 cases who experienced rural healing tourism.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leisure activ-
ities, the conflict between work and leisure had a positive (+) effect on stress, and that stress had a negative 
(+)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leisure activities, social support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quality of life, involvement on
rural healing tourism was foun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e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for work-life balance and leisure, suggesting that daily recovery through rural healing tourism
has a positive effect on personal stress management as well as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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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함으로써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웰빙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을 강화하거나 부정적인 요인을 줄일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Iwasaki, & Mannell, 2000). Haines et al.(2007)은 

행복과 건강한 생활 방식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Mannell, & 

Kleiber(1997)은 여가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삶의 만족도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가활동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여가활동 특성은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 뿐만 아니라 여가와 관련

한 일과 여가의 조화(또는 충돌), 여가참여에 대한 사회적 지지 

등의 환경과 여건까지 포함하여 설명될 수 있다(Lin, Huang, 

Yang, & Chiang, 2014). 현대인들은 일과 삶이 조화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는 개인의 심신의 건강은 물론 삶의 질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

이 되기도 한다.

관광에서 관여도는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대부분의 관광상품은 서비스의 형

태로 구매, 소비, 평가되기 때문에 무형이며, 다양한 요소들로 이

루어지고, 분리 불가능하며, 상하기 쉽다(Zeithaml, Parasuraman, & 

Berry, 1990). 관광객은 자신이 살고 있는 다른 곳에서 대부분의 

서비스를 구매하고 소비한다. 따라서 관광객의 구매과정과 관여

도는 내구재의 과정과 다를 수 있다(Sirakaya, Mclellan, & Uysal, 

1996). 또한 다른 제품에 대한 소비보다 관광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의사결정은 훨씬 오래걸린다는 특징이 있다(Gursoy, 

2001). 농촌 치유관광은 일상에서 벗어나 농촌에서 치유적 요소

를 가진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의 일상회복, 건강 증진 

등을 추구하는 형태의 관광이다(농촌진흥청, 2020). 농촌 치유관

광의 경우 건강에 대한 추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광서비스에 대한 구매에 비해서 더욱 개인적 특성이 많이 반영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농촌 치유관광객의 시장세분화, 치유관광객 의사결정

과정 등 치유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고(김

경희, 황대용, & 이혜영, 2021), 여가와 관련해서는 여가활동 특

성, 또는 여가활동 특성이 스트레스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이루어졌으나(신규리, 박정열, & 손영미, 2018; 

이갑숙, & 임왕규, 2012; Lin et al., 2014), 농촌 치유관광객의 

여가활동 특성, 스트레스, 삶의 질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가 이러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에 주목하여 치유관광객의 여가활동 특성과 스

트레스, 삶의 질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구명하여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유관광객의 여가활동 특성, 스트레스, 삶

의 질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구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여가활동 특성이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농촌 치유관광에 대한 관여도의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치유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과 행동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민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농촌 치유관광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여가활동 특성

여가는 그 의미가 다학제적이고 총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는데(오상훈, 임화순, & 고

미영, 2006), 이러한 여가에 대한 견해는 시간, 활동, 상태, 제도

적 관점에서 분류하여 논의되고 있다(여호근, & 김대환, 2005). 

일반적으로 여가는 시간적, 활동적 관점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으

며, 시간적 정의로써 여가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노동시간, 수면, 

식사 등 필수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유시간으로 보며 활동적 

관점에서 여가는 자유시간 중에 행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송영숙, 2013). Dumazedier(1962)는 여가를 개인의 직장, 사회, 

가정으로부터 벗어난 휴양, 기분전환 또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는 활동으로, Neulinger(1974)는 일, 수면과 기

타 활동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치있는 시간

으로 정의하여 일종의 활돟으로 간주하였다. 이처럼 여가는 휴식

이나 자기실현의 기능을 통해 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김영숙, 2002).

관광분야에서 여가활동의 특성은 일⋅여가 충돌, 여가 참여, 

그리고 사회적 지지로 구분되기도 하였다(Lin, Huang, Yang, & 

Chiang, 2014). 일⋅여가 충돌(work-leisure conflict)은 일과 여

가라는 생활영역에서의 두 역할이 다양한 이유로 양립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역할 간 충돌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Zhao, & 

Rashild, 2010), 특히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

이 증가하면서 일과 여가의 조화가 어렵게 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Behar-Zusman, Chavez, & Gattamorta, 2020). Raghe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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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ffith(1982)는 여가참여를 개인의 여가활동 유형이나 참여빈

도, 또는 어떻게 개인이 24시간동안 필요하거나 의무적인 시간

을 외의 여가시간에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여가

참여의 유형으로는 자연의 편안함과 더불어 건강을 추구하는 캠

핑, 낚시, 하이킹 등의 야회활동을 포함하여 도전을 동반하는 

조깅, 댄스 등의 스포츠 활동, 즉각적인 희열과 즐거움을 추구하

는 문화활동, 사회적 활동, 취미활동 등이 있다(심상신, 2006). 

마지막으로 사회적지지는 여가활동의 주관적 및 심리적 측면으

로 시간적⋅활동적 관점이 아닌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상태에

서 찾는 것으로 여가활돟을 통해 대인관계가 가치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측면이다(이갑숙, & 임왕규, 2012). 여가활동 참여

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사회적지지를 형성하

고, 이러한 사회적지지는 심리적 안정감을 고양시켜 신체적⋅정

신적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이문숙, & 

Langsner, 2010).

2.2. 여가활동 특성과 스트레스, 삶의 질의 관계

여가활동은 스트레스에 대한 완화, 긍정적인 감정 제공, 부정

적인 감정과 생물학적 기능을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많은 

이점을 제공하며(Chang, 2006), 최근 레저연구자들은 여가활동

이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Dustin, Bricker, & Schwab, 2009). 

여가활동 특성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정열, & 손영미(2018)은 서울거주 남녀 직장인 대상으로 일⋅

여가 충돌은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 증가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문숙, & Langsner(2010)은 직장인을 대

상으로 여가활동 참가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여 공변량구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장내 여가참여는 직무스트레스에 직⋅간

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Kang(2017)의 

연구에서는 태권도 참여 대학생들의 여가만족이 스트레스 이후

에 일어나는 변화와 성장기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리, Lee, Wu, & Lin(2012)은 청소년의 여가참여, 

여가혜택, 스트레스 대처방법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가

참여는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유의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

을 규명하였다. 한상철(1998)은 청소년의 여가활동은 이들의 사

회적 과정을 돕고 공동체의식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 및 심리적 

안정감과 인간관계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또

한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 관련 성장과 심리적 

복지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특성과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Rice, Frone, & McFarlin(1992)는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하는 

미국직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경로분석한 결

과 일-여가 충돌은 전반적인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Lin, Wong, & Ho(2013)는 호텔/리조트, 관광

명소, 항공업계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일-여가 충돌은 삶의 질에 음(-)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타나났으며, 여가급여제도에 관한 만족도가 일- 

여가 충돌과 삶의 질 사이에서 조절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최현욱, & 이민석(2019)은 여가동아리 참여 대학생을 대상으

로 여가활동 참여를 통한 여가만족, 스트레스 관련 성장 및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가만족은 스트레스 관련 성

장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스트레스 관련 성장은 삶의 질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스트레스 관련 성장은 여가만족

과 삶의 질 사에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임영삼, 

김재현, & 이상덕(2013)은 60세 이상 노인의 스포츠 여가활동이 

다양한 스트레스원을 해소시켜주며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방신웅(2015)은 대학의 테니스 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여가

와 삶의 질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지한 여가수준에 따

라 주관적 삶의 질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Lee, Kang, & 

Lee(2017)의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을 참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

로 여가참여를 통한 만족이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umar, Bhat, & Ryali(2018)는 의료계 종사자들을 대

상으로 삶의 질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가활동과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Leung, & Lee(2005)는 

인터넷 활동, 뉴미디어 이용, 여가활동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원, 

여가활동이 인식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서적 및 정보적 사회적지지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손지영(2017)은 여가스포츠 참여 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강희

엽, 이철원, & 이민석(2017)은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60대 이상 

노인복지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는 과

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성장이 노인의 행복감을 촉진하고 긍적

적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 상황 이후의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하였다. 송영숙(2012)

과 Leodoro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생활스

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삶의 질은 대인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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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스트레스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김송이

(2020)는 성인을 대상으로 COVID-19 유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남자가 여자보다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지, & 지정훈(2019)은 뷰티서비스 종사자

들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

였다. 분석결과 대인관계 및 가정관련 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여가활동 특성

은 스트레스 완화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요인임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여가활동 

특성, 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여가활동 특성은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일과 여가의 충돌은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여가 참여는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여가활동 특성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일과 여가의 충돌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여가 참여는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3: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의 조절효과

관광은 일상생활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며 행복감을 제공한다(백림정, & 한진수, 

2017). 농촌은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매력적인 장소로써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가 있고 산림, 숲 등 자연기반의 환경을 가진 

자원으로 직장생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노동

으로 형성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치유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김경희, & 민재한, 2021; 전재균, 2007). 특히 COVID-19

으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이 제약받는 요즘 농촌에서 심신의 일상

회복과 건강증진 등을 추구하는 형태의 치유관광은(농촌진흥청, 

2020)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적⋅신체적 증세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행복감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박

정아, & 김병국, 2017; 백림정, & 한진수, 2017).

관여도는 특별한 상황에서 제공되는 사물 및 활동에 대한 태

도이며, 개인이나 개인의 자아구조에 대한 관심 및 흥미로(Lee, & 

Lee, 2003), 외부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상호작용을 통헤 

단시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태도라고도 정의된

다(Wiley et al., 2000). 관여도의 개념은 여가와 관광분야의 연구

에서 활발히 적용되어 관광객의 만족도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유의한 영향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여가나 관광활동 참가자들의 

전반적인 삶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의미가 어느정도 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된다(류인평, 정총화, & 

이정섭, 2018; Prayag, & Ryan, 2012; Wiley et al., 2000). 관광

객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여행목적 등은 관여도 영향요인에 

많이 적용되는 변인이며(유영심, 2017), 심리적인 변수로는 여행

동기와 관광경험 등이 포함된다(박정익, & 최재우, 2018). 또한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관여도가 낮은 사람보다 정보를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신중히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이혜린, 2002). 

이처럼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는 치유관광객들의 행동 경향이나 

의사결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며 그들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이 

전반적인 삶에서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여도는 특정한 대상이나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광분야에서 여행의 의사결정의 동기요인, 만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또는 조절변수로 연구한 사례들이 

진행되어왔다(이광옥, 2010; 유세란, 2019; 이태희, 양제연, & 

박연옥, 2014; Prebensen, et al., 2013). 이태희, 양제연, & 박연

옥(2014)은 전문힐링센터 방문객을 대상으로 힐링체험욕구와 

트랜스포머 행동의도에 대한 관계 연구에서 관여도가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힐링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에 사용

자의 기본육구를 파악하여 홍보하는 대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

다. 유세란(2019)은 농촌관광소비자를 대상으로 체험요소, 체험

가차지각, 만족 및 행동의도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를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체험요소와 만족 사이에서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농촌관광객들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광옥(2010)은 골프이벤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골프관

여도가 방문동기와 자아형성 몰입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

의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치유관광객 

태도를 설명하는 중요변수인 관여도를 이용하여 스트레스와 삶

의 질 간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치유관광객의 여가활동 특성, 스트레스, 삶의 질의 관계 147

www.extension.or.kr (학회홈페이지)

ⓒ 2022 Society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www.jaecd.org (저널홈페이지)

H4: 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

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유관광객의 여가활동 특성, 스트레스, 삶

의 질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3.2. 측정항목

본 연구의 측정항목은 일반적 특성과 여가활동 특성, 스트 

레스, 삶의 질로 구성되어 있다. 여가활동 특성은 선행연구(Lin 

et al., 2014)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일과 여가의 충돌, 

여가 참여, 사회적 지지로 구성된 1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스트레스는 선행연구(Fran, & Zyznas, 1988)를 참고로 일상스

트레스와 관련된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삶의 질은 선행

연구(Luo, Lanlung, Kim, Tang, & Song, 2018)를 참고로 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농촌 치유관광에 대한 관여도는 선행연구

(Yang, Paek, Kim, & Lee, 2015)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4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도출된 여가활동 특성, 스트레스, 삶의 질 문항은 모두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구성한 항목들은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전조

사를 실시하여 통해 의미가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을 

수정⋅보완하였다.

3.3.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리서치 전문기관에 구축된 온라인 패

널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할당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

상 성인남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21년 8월 기준)

를 기준으로 하여 성, 지역, 연령을 고려한 제곱근비레배분 방법

을 이용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패널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000명을 조사하여 그 중 최근 

5년 이내 농촌 치유관광 경험이 있는 65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

였다. 조사문항 앞에 농촌 치유관광의 개념을 제시하고 관련된 

이미지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조사는 2021년 8월에 이루어졌으며, 조사에 앞서 문항의 이

해도와 표현상의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50명을 대상으

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표현을 수정⋅보완하였다. 

3.4.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26.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우선 빈도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접근방

법의 첫 번째 단계로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확

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구성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검정하기 위하여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확인하였다. 집중타당성은 

세 가지 기준을 통해 평가되었다(Fornell, & Larcker, 1981). 첫

째는 각 항목의 요인부하 값은 0.7이상이어야 한다. 둘째는 신뢰

도는 0.7이상이어야 한다. 셋째는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은 0.5 이상이어야 한다. 판별타당성를 

평가하기 위하여 각 구성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제곱값과 AVE 

값을 비교하였다. AVE 값이 잠재변인 사이의 상관관계 제곱값 

보다 클 경우 판별타당도가 유의한 것으로 평가한다(Fornell, & 

Larcker, 1981).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al 

modelling) 분석을 통해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구성개념 간의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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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를 규명하여 연구모형의 가설들을 검증한 후 마지막으

로, 조절효과분석(moderationg effect analysis)을 실시하여 농

촌 치유관광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4. 분석결과

4.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343명

(52.1%)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60대 이상 139명(21.1%), 

20대 136명(20.7), 50대 102명(15.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졸업이 348명(52.9%)으로 가장 높았으며 

결혼여부는 기혼자가 335명(50.9%)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

종사자가 165명(25.1%)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생이 143명(21.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600만원 이상이 

205명(31.2%), 200~400만원 미만 193명(29.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2. 구성 개념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요인구조와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

토를 위해 <표 2>와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CMIN)=217.085, df=94, p<.001, CMIN/ 

df=2.309, NFI=.965, NNFI=.974, CFI=.980, RMSEA=.045로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적재값은 .670~.889

(≥.5), 평균분산추출값은 .508~.741으로 기준치(≥.5)를 상회하

여 집중타당성은 확보되었고,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

는 .856~.906(≥.7)으로 기준치를 상회하여 구성개념의 신뢰성

이 확보되었다(이충기, 2019).

본 연구에서는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가장 엄격한 방법인 AVE(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과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 제곱값을 비교하는 방법은 여가활동 

특성 중 여가참여와 사회적지지 간의 관계에서 여가참여의 AVE

가 0.508로 상관관계의 제곱값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잠재변수

들 간 제약모델과 비제약모델을 이용한 χ²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충촉함을 

알 수 있다(이충기, 2019). 

4.3. 구조모형 분석 및 가설검증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결과 적합도는 χ²(CMIN)= 

151.985, df=45, p<.001, CMIN/df=1.670, NFI=.975, NNFI=.987, 

CFI=.990, GFI=.972, AGFI=.958, RMSEA=.032로 나타나 전

반적으로 기준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배병렬, 2014; 이충

기, 2019). 연구가설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결과는 <표 4>에서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성 343(52.1)

직업

관리자 49(7.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9(12.0)여성 315(47.9)

사무 종사자 165(25.1)

연령

15~19세 86(13.1)
서비스 종사자 51(7.8)

20~29세 136(20.7)
판매 종사자 15(2.3)

30~39세 97(14.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9(1.4)

40~49세 98(14.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1.5)

50~59세 102(15.5)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2.0)

60대 이상 139(21.1) 단순노무 종사자 23(3.5)

군인 5(0.8)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159(24.2)

전업주부 61(9.3)전문대 재학/졸업 68(10.3)
학생 143(21.7)

대학교 재학/졸업 348(52.9)
기타 35(5.3)

대학원 재학/졸업 83(12.6)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79(12.0)

결혼
여부

미혼 292(44.4)
200~400 만원미만 193(29.3)

기혼 335(50.9) 400~600만원미만 181(27.5)

기타 31(4.7) 600만원 이상 205(31.2)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N=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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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바와 같다. 여가활동 특성 중 일과 여가의 충돌이 스트레스

에 정(+)의 영향(β=.672, t=16.224,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1은 채택되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일과 쉼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

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부(+)의 영향(β=-.306, t=-5.275, p<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2는 채택되었다. 이는 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가활동 특성 중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정(+)의 영향(β= 

.555, t=7.290,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3-3은 채

택되었다. 이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직장과 가정 등 

주변에서 지지받는 환경과 분위기가 마련될 때 삶의 질이 향상됨

을 의미하고 있다.

4.4. 조절효과 검증

조절변수인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를 기준으로 고관여집단(n= 

396)과 저관여집단(n=262)으로 구분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

다. 조절효과의 검증은 두 집단의 경로에 제약을 가하지 않은 

자유모델인 비제약모델(unconstrained model)을 추정한 후, 경

개념 항목
요인

적재값
C.R.

신뢰도
(a)

일과 여가의 
충돌

나는 일 때문에 여가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다. .843 27.813

.901나는 일 때문에 여가활동에 참여할 에너지가 없다. .871 29.196

나는 일 때문에 여가활동에 참여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 .889 -

여가
참여

나는 문화활동을 많이 한다. .670 15.078

.755나는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한다. .713 15.851

나는 취미활동을 많이 한다. .761 -

사회적
지지

나는 여가활동에 참여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지받는 느낌을 받는다. .799 21.413

.880
나는 여가활동에 참여할 때 주변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다. .850 22.966

나는 여가활동에 참여할 때 주변 사람들은 종종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795 21.280

내가 여가활동에 참여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779 -

일상
스트레스

지난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정신적⋅신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다. .810 -

.882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의 생활 신념에 따라 살려고 애쓰다가 좌절을 느낀 적이 있다. .881 24.953

지난 한 달 동안,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847 24.042

삶의
질

나는 대체로 나의 삶이 행복하다, .838 -

.868기복이 있지만, 대체로 나는 나의 삶을 좋게 느낀다. .863 24.239

나는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의 영위한다. .788 22.209

χ2(CMIN)=217.085, df=94, p<.001, CMIN/df=2.309, NFI=.965, NNFI=.974, CFI=.980, RMSEA=.045

<표 2> 구성개념내 측정변수의 신뢰도 분석결과

구성개념
일과 여가의 

충돌
여가참여

사회적 
지지

일상 
스트레스

삶의 질

일과 여가의 
충돌

1

여가참여
.191

(.036)
1

사회적 지지
.190
(.036)

.747*
(.558)

1

일상 
스트레스

.651
(.423)

.147
(.022)

.113
(.013)

1

삶의 질
-.161

(-.026)
.375

(.141)
.519

(.269)
-.287

(-.082)
1

CR .879 .755 .906 .856 .895

AVE .707 .508 .707 .666 .741

주: 괄호 안은 상관관계 제곱값. *가장 높은 상관관계.

<표 3> 상관관계 행렬 및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가설 가설경로
표준화 
계수

C.R.
채택
여부

H1 여가활동 특성 → 스트레스 

H1-1 일과 여가의 충돌 → 스트레스 .672 16.224*** 채택

H1-2 여가 참여 → 스트레스 .074 1.036 기각

H1-3 사회적 지지 → 스트레스 -.072 -1.058 기각

H2 스트레스 → 삶의 질 -.306 -5.275*** 채택

H3 여가활동 특성 → 삶의 질

H3-1 일과 여가의 충돌 → 삶의 질 -.066 -1.172 기각

H3-2 여가 참여 → 삶의 질 .013 .168 기각

H3-3 사회적 지지 → 삶의 질 .555 7.290***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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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구조모형 분석 및 가설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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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계수의 값이 동일하도록 제약을 가한 제약모델(constrained 

model)을 분석한다. 이후 이 두 모델의 χ²값의 차이검증을 실시하

였다(우종필, 2012). 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농촌 치

유관광 관여도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5>와 같다. 제

약모델은 χ²(CMIN)=387.294, df=198, p<.001, CMIN/df=1.956, 

NFI=.936, NNFI=.961, CFI=.968, GFI=.931, AGFI=.906, RMSEA= 

.038이며, 비제약모델은 χ²(CMIN)=352.436, df=188, p<.001, 

CMIN/df=1.875, NFI=.942, NNFI=.964, CFI=.972, GFI=.937, 

AGFI=.909, RMSEA=.037로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의 χ²(df) 변

화량이 3.84(p<.05) 보다는 다소 작지만 χ²(df) 변화량이 3.486(1)

로 유의도 p<.10 기준으로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4는 채택되었다. 농촌 치유관광 고관여집단과 저관여집

단의 경로계수의 차이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스트레

스가 삶의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농촌 치유관광에 대한 고관여집단은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t= 

-3.966, p<.001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저관여집

단의 경우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t=-4.299, p<.001로 더 큰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 치유관광에 대해 

고관여집단보다 저관여집단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더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 치유관광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수록 치유관광을 통해 일상회복을 경험할 확률이 

높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향상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5. 결론 및 시사점

개인의 여가활동 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과 사회적지지 등 여가활동 특성은 스트레스와 궁극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치유관광에 대한 관여도는 스트

레스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농촌 치유관광 경험자 658명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특성이 스트

레스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가활동 특성 중 일과 여가의 충돌은 스트레스에, 사

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손지영, 2017; 신규리, 박정열, & 손영미, 2018; Leung, & 

Lee, 2005)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일로 인한 시간부족

과 신체적⋅심리적 소진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

타내는 것으로 여가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과 환경이 스트

레스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스트레스는 삶

의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김송이, 

2020; 김혜지, & 지정훈, 2019; 이철원, & 이민석, 2017; Leodoro 

et al., 2017)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트

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적으로 여가활

동을 하는 것에 대한 지지와 격려,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에 따라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유세란, 2019; 이광옥, 2010)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촌 치유관광 마케팅과 정책

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과 여가의 충돌

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상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서는 일과 삶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개인과 사회의 인식변화

와 실질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치유관광 운영자들은 관광객들이 

바쁜 일상 가운데에도 쉼과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워케이션 상품

이나, 멀리 가지 않아도 잠시 머무르며 재충전이 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상

회복을 통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 치유

관광 운영자들은 관광객들이 학업이나 업무 등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 일들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에서 심신을 이완하고 치유활동

으로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

다. 셋째,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고 있어 개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배려가 중요하며, 특히 농촌 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 

치유관광의 공익적 가치와 치유적 가치에 대한 정보제공과 인식

확대, 사업모델 발굴과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에 따라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

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관여집단이 스트레스

가 삶의 질에 더 큰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 치유관광 운영자들은 농촌 치유관광을 통해 일상스

가설 경로
△χ²

(df=1)

표준화계수(t값)

고관여 집단 저관여 집단

H4 스트레스 → 삶의 질 3.486(1) -.275(-3.966) -.438(-4.299)

주: χ²(CMIN)=352.436, df=188, p<.001, CMIN/df=1.875, NFI=.942, 
NNFI=.964, CFI=.972, GFI=.937, AGFI=.909, RMSEA=.037 

<표 5>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에 따른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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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다는 점을 잘 

부각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농촌 치유관광객의 여가활동 특성, 스트레스,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의 조절효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

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정책적으로는 농촌 치유관광

객들의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 

조성, 농촌 치유관광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모델 육

성 등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민의 여가와 치유 공간으로서 농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가활동 특성을 중심으로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의 조절효과

를 구명함으로써 관광객의 관여도를 고려한 마케팅 전략의 중요

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치유관광객을 

세분화한 특성을 분석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다

양한 측면으로 치유관광객을 세분화하여 보다 구체적인 특성 분

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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