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현대 사회의 경쟁 심화와 일⋅여가의 불균형 속에서 스트레

스 등 직장인의 정신적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 여가활동은 

많은 역할을 하지만 특히 스트레스 상황일 때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Janke, Nimrod, & Kleiber, 2008).

국민의 쉼의 공간으로 농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농촌을 찾는 관광객의 32.2%가 일상탈출과 휴식을 위해 방문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21, 농촌진흥청). 농촌 치유관광은 

일상을 벗어나 농촌에서 치유적 요소를 가진 활동을 통해 스트

레스와 심신의 일상회복, 건강증진 등을 추구하는 형태의 관광

을 말한다(농촌진흥청, 2020). 농촌 치유관광은 농촌자원을 활

용한 교류⋅휴식⋅운동형 등 다양한 활동이 있어 직장인의 쉼

과 일상회복을 위해 긍정적인 여가활동이 될 수 있다.

여가활동은 건강과 긍정적인 인과관계, 스트레스 완화와 자

아실현 욕구 충족은 물론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김유

식, 이솔잎, & 김아름, 2012; Kim, & Kim, 2014). 여가에 만족

할수록 스트레스 상황을 건설적으로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혜지, 이철원, & 김민정, 2018). Taygi, Tandon, & Mittal 

(2023)은 여행경험(무용동작치료)이 참여자의 마음챙김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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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였으며, 대학생의 여

가활동 만족은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 

인식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슬기, & 

조인환, 2018).

심리적 자본은 긍정적인 인적자원의 강점에 대한 연구와 적

용이며, 직장에서 성과 향상을 위해 측정, 개발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심리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Luthans, 2002). 

심리적 자본은 희망,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낙관주의의 네 가지 

하위개념의 심리적 자원이 결집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를 개별

적으로 살펴보기 보다는 심리적 자본이라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설명력이 높고 효과적이다(Luthans et al., 2005).

삶의 질은 사람들이 특정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긍정적으

로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이 그의 삶에 대해 감각적으로 인지하

는 것이다(Dalkey, & Rourke, 1973). 개인의 가치, 열망 및 기대

를 고려한 다양한 삶의 요구에 대한 만족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Tay, & Diener, 2011). 그동안 종교관광 경험(백규리, & 

이계희, 2021), 신체 및 정신건강(방소연, & 도영숙, 2020)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들이 연구되어 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여가활동과 심리적 자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여가활동 만족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심리적 자본

의 긍정적인 매개역할(박슬기, & 조인환, 2018), 여가활동 참여

의 진지성이 심리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고동우, & 김병국, 2016), 

여가활동 참여가 심리적 자본과 동료 지지에 미치는 영향(Tu, 

2020)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직장인의 여가활동 

참여가 심리적 자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

석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치유관광, 농촌 치유

관광과 관련한 연구에서 아직 심리적 자본과 연결하여 이루어

진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직장인의 여가활동과 심리적 자본, 삶의 질의 구조

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

을 가진다. 특히 농촌 직장인의 여가활동의 범주에서 농촌 치유

관광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지향성을 가지고 연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가활동 참여가 직장인의 심리적 자본과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농촌치유 연구에 이론적 틀을 제

공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여가활동으로서 농

촌 치유프로그램이 직장인의 심리적 자본과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실증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농촌 치유관광

현대 사회의 급변하는 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사회적 문제

로 인한 회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김경희, & 

안지현, 2020) 직장인들의 여가활동으로 농촌 치유관광이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치유관광은 건강하고 안정

된 삶을 추구하는 추세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관광 분야의 하나

로, 심리적 안녕과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 

형태이다(김경희, & 안지현, 2020; 김경희, & 이혜영, 2019; 김경

희, & 황대용, 2019a,b). 농촌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독특한 

경험을 통해 도시와는 차별화된 매력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치

유적인 공간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김경희, & 안지현, 2020; 

민재한, & 김경희, 2021). 김경희, 박예나, & 민재한(2023)에 따

르면, 농촌 치유관광에서 농촌성에 대한 인식이 치유관광에 대

한 태도와 행동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

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촌성이 치유관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촌 치유관광은 주로 자연과 자원을 활용하여 개인의 심리

적, 정서적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며, 오랜기간 동안 노출되는 

회복 환경에서의 체류는 집중력 회복에 기여한다(김경희, & 안

지현, 2020; 김경희, & 황대용, 2019b; 한주형, 이원석, & 문준호, 

2020).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농촌 치유관광은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과 회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며,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김경

희, & 황대용, 2019b).

또한, 농촌 치유관광은 농촌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 역사 

등의 치유적 자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관광객과 지역 주민, 

그리고 자연환경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다(김경희 et al., 2023). 이를 통해 도시 생활의 속박된 

환경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농촌 환경에서의 휴식과 재

충전은 내면적인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할 기회를 제공하며, 개

인의 안녕과 웰빙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여가활동의 범주 안에서 농촌 치유관광과 연계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홍민정(2021)은 텍스트마이닝 기법과 감성분석

을 중심으로 치유관광 체험을 여가심리학적으로 접근하였으며, 

윤혜진, 최승묵, 정란수, & 박경열(2022)은 해양치유로서 수중

레저 활동의 여가제약과 만족도 및 추천의사를 분석하였다. 이

종열, & 이형룡(2018)은 자연친화적 여가활동이 현대인의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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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으며, 윤선희, 신창섭, 홍종숙, & 정영

미(2022)는 치유회복환경지각, 주의회복, 여가활동 만족을 중

심으로 도시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 교육 및 활동이 정서적 쉼에 

미치는 효과를 제시하였다. 하경희(2018)은 웰니스와 여가를 

연계하여 국민여가활성화를 위한 웰니스여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2.2. 여가활동 참여와 심리적 자본, 삶의 질의 관계

여가활동 참여는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는 중요

한 역할을 하며, 조직 연구 분야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Elbaz, 

Salem, Elsetouhi, & Abdelhamied, 2020; Snir, & Harpaz, 

2002). 이는 즐겁고 편안한 활동을 통해 직원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며, 일과 삶의 갈등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완화한다(Elbaz et al., 2020). 여가활동 참여를 통해 직원

들은 대인 관계 형성, 스트레스 해소, 삶의 만족도 향상, 역경 

극복 능력 향상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Cho, 2020; Elbaz 

et al., 2020; Janke, Nimrod, & Kleiber, 2008; Shores, & Scott, 

2007; Walker, Halpenny, & Deng, 2011; 이혜미, 이충기, 이채

은, & 이진경, 2012). 이와 더불어 여가활동은 직원들의 욕구 

충족과 직장 내 성취 및 혁신을 촉진하며(Elbaz et al., 2020; 

Shores, & Scott, 2007), 심리적 웰빙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감

정과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다.(Janke et 

al., 2008; Newman, Tay, & Diener, 2014).

심리적 자본은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며, 자

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력성 네 가지 하위 차원으로 

이루어진 2차요인이다(Luthans, Youssef, & Avolio, 2007; 

Ferradás, Freire, García-Bértoa, Núñez, & Rodríguez, 2019). 

자기효능감은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

는 자신감을 의미하며, 낙관주의는 성공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

각하는 것, 희망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경로를 

조정하는 것, 회복탄력성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의미한다(Luthans et al., 2007, p. 3). 여가활

동 참여는 문제에 대처하고 자아실현과 회복력을 강화하여 낙

관적인 태도를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가활동 참여는 

이러한 심리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참여와 심리적 자본 사이의 긍정

적인 관계를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고동우, 김병국(2016)은 

여가활동 참여의 진지성이 심리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Tu(2020)는 여가활동 참여가 아동들

의 심리적 자본과 동료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

다. Xu, & Choi(2023)의 연구에서 문화 예술 활동 참여가 대학

생들의 심리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활동 참여와 심리적 자본 사이의 관

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여가활동 참여와 심리적 자본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

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여가활동 참여는 심리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여가활동 참여는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심리적 자본과 삶의 질 관계

심리적 자본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 탄력성 등

의 특성을 포함하며, 이는 개인의 웰빙과 직장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antisi, Lodi, Magnano, Zarbo, & Zammitti, 

2020). 이러한 심리적 자본은 개인의 웰빙과 직장 성과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심리적 상태와 자아 발전을 촉진시킨

다. Soares Marques, Lopes, & Gonçalves,(2021)의 연구에서

는 심리적 자본이 업무 품질, 생산성 성과 및 직무 만족을 예측하

는 요소로 확인되었으며, Avey, Avolio, & Luthans(2011)의 메

타분석 연구에서는 심리적 자본이 직무 만족, 심리적 웰빙, 협력

적 행동, 긍정적인 업무 결과와 긍정적으로 연관됨을 밝혔다.

한편, 삶의 질은 물질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웰빙의 객관

적 및 주관적 평가와 개인 가치 체계에 영향을 받는 의미 있는 

사건 수준 및 개인 성장을 포함한다(Karimi, & Brazier, 2016). 

심리적 자본은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촉진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개인이 일상적인 도전과 어려움을 더 효

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심리적 자본은 개인

의 웰빙과 직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Okun, 2022). 김영경, 권수혜, & 손혜경(2018)은 간호대

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자본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살펴보

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심리적 자본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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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연구의 목적은 여가활동 참여가 직장인의 심리적 자본과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

연구(고동우, 김병국, 2016; Santisi et al., 2020; Xu, & Choi, 

2023)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에 대한 선행연구(Lin et al.(2014)를 

바탕으로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심리적 자본은 선행연구

(Avey, Luthans, Smith, & Palmer, 2010; Pathak, and Joshi, 

2021; Tsaur, Hsu, & Lin, 2019)의 연구를 바탕으로 희망 4항

목, 회복탄력성 4항목, 자기효능감 4항목, 낙관주의 3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삶의 질은 선행연구(Luo, Lanlung, Kim, Tang, & 

Song, 2018)를 바탕으로 3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항목은 

Likert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3.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리서치 전문기업에서 구축하고 있는 온라인 패널

을 대상으로 2021년 8월에 조사하였다. 전국 거주 15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

로 하여 성, 지역, 연령을 고려한 제곱근비례배분 방법을 이용해 

표본 할당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중 최근 5년 이내에 농촌 치유관광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직장인 40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여가활동 참여 참여가 심리적 자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 SPSS 28.0과 AMOS 28.0을 활용

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AMOS 28.0을 사용하여 Higher-Order Construct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First-Order모형과 같이 하위변수들을 각각 

분석하지 않고, Second-Order Construct모형으로 심리적 자본

은 2차 요인으로 희망,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낙관주의로 구

성된 4개의 저차요인을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분석하였다(배병

렬, 2014). 연구개념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AMOS 

28.0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및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집중타당성은 세 가지 기준을 통해 평가되었다(Fornell, & 

Larcker, 1981). 첫째, 각 항목의 요인부하값은 .7이상인지 확인

하고, 둘째, 신뢰도가 .7 이상인지 확인한다. 셋째, 평균분산추출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은 .5 이상이어야 한다. 

판별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구성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제곱값과 AVE 값을 비교하여 AVE 값이 잠재변인 사이의 상관

관계 제곱값보다 클 경우 판별타당도가 유의한 것으로 평가한

다(Fornell, & Larcker, 1981).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

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al modelling) 분석을 통해 적

합도를 확인한 후 구성개념 간의 인과관계를 구명하여 연구모

형의 가설들을 검증한 후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특성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55.8%)이 여성(44.2%)보

다 다소 많았다. 연령분포는 60대 이상(23.1%)이 가장 많았고, 

30대(20.9%), 40대(20.8%), 50대(19.2%), 20대(16.0%) 순으

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은 대학교 재학/졸업(59.5%)이 가장 많

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원 재학/졸업(17.7), 전문대학 재학/졸업

(12.0%) 고등학교 졸업이하(10.8%),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

부는 기혼(63.1%)이 미혼(31.9%) 보다 많았다. 직업은 사무 종

사자(40.3%)가 가장 많았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9.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600만원 이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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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34.9%)이 가장 많았으며, 200~400만원 미만(30.0%), 400~ 

600만원 미만(27.3%), 200만원 미만(7.9%) 순으로 나타났다.

4.2. 심리적 자본 2차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전체 측정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심리적 자

본에 관한 2차 요인분석(2nd Order Analysis)을 먼저 실시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요인구조와 측정모형의 타

당성 검토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본 연

구의 구성개념이 여가활동 참여, 삶의 질은 단일차원으로 측정

하였고, 심리적 자본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희망,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낙관주의로 구성한 후 연구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이를 2차 요인(2nd-Order)으로 측정하였다. 분석은 2단계로 실

시되었다. 첫째, 하위요인인 희망,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낙

관주의 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신뢰성 및 집중

타당도를 확인하고, 둘째, 하위요인인 희망, 회복탄력성, 자기효

능감, 낙관주의의 측정항목의 평균을 구하여 이를 측정항목으

로 하는 심리적 자본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요인분석 결과 

χ²(CMIN)=215.444, df=86, p=.000, CMIN/df=2.505, NFI= 

.937, NNFI=.952, CFI=.961, RMSEA=.061로 측정모형은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화계수는 .630~.837로 기준치

(≥.5)를 상회하였다(이충기, 2019). 1차 요인인 희망, 회복탄력

성, 자기효능감, 낙관주의가 2차 요인인 심리적 자본의 요인으

로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각 1차 요인의 항목의 평균값을 

대입하여 분석한 결과 표준화계수가 .846, .842, .901, .765로 

유의확률 p<.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3. 구성 개념별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전체 구성개념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² 

(CMIN)=499.271, df=223, p=.000, CMIN/df=2.239, NFI=.899, 

NNFI=.933, CFI=.941, RMSEA=.055으로 전반적으로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충기, 2017). 연구모델과 이론적 모

델이 일치하기 위해서 p값이 유의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 결과

가 자유도에 따라 민감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CMIN/df의 값을 

이용하여 적합도를 판단한다(이충기, 2019). 여기에서는 p값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지만 CMIN/df값이 2.239로 3보다 작아 전반

적으로 적합한 측정모델로 판단된다. 표준화계수는 .627~.847

로 기준치(≥.5)를 상회하고, 평균분산추출값(AVE)은 .468~.945

로 여가활동 참여의 AVE 값이 .468로 기준치 보다 약간 낮았으

나, 그 외에는 기준치(≥.5)를 상회하여 집중타당성은 확보되었

다.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는 .815~.986으로 기

준치(≥.7)를 상회하여 구성개념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이충

기, 2019).

또한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 4>와 같이 가장 엄격

한 방법인 AVE(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과 잠재

변수 간 상관관계 제곱값을 비교한 결과 여가활동 참여, 심리적 

자본,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AVE가 상관관계의 제곱값 보다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성 227(55.8)

직업

관리자 48(11.8)

여성 180(44.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9(19.4)

연령

20~29세 65(16.0) 사무 종사자 164(40.3)

30~39세 85(20.9) 서비스 종사자 48(11.8)

40~49세 85(20.8)
판매 종사자 14(3.4)

50~59세 78(19.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9(2.2)

60대 이상 94(23.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2.5)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44(10.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2.9)

전문대 재학/졸업 49(12.0)
단순노무 종사자 23(5.7)

대학교 재학/졸업 242(59.5)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32(7.9)대학원 재학/졸업 72(17.7)

200~400 만원미만 122(30.0)

결혼
여부

미혼 130(31.9)

400~600만원미만 111(27.3)기혼 257(63.1)

600만원 이상 142(34.9)기타 20(4.9)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N=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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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항목 표준화

계수잠재변수 관측변수

심리적
자본

희망
(표준화계수: .846)

나는 일에서 어려움에 빠지면 여려가지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683

나는 현재 나 자신의 일에서 꽤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694

나는 내가 설정한 업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746

나는 내 일의 목표를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769

회복탄력성
(표준화계수: .842)

나는 직장에서 어떤식으로든 위기를 관리한다. .722

나는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것들을 잘 받아들인다. .649

나는 이전에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운 시간을 극복할 수 있다. .717

나는 한번에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 .630

자기효능감
(표준화계수: .901)

나는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764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나는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830

다른 사람에 비해, 나는 대부분의 일을 잘 할 수 있다. .764

일이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꽤 잘할 수 있다. .808

낙관주의
(표준화계수: .765)

나는 일과 관련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767

나는 항상 내 일에서 긍정적인 측면의 일들을 보려고 한다. .837

직장에서 불확실한 일이 있을 때 나는 조직을 위해 가장 긍정적인 것을 기대한다. .700

χ2(CMIN)=215.444, df=86, p=.000, CMIN/df=2.505, NFI=.937, NNFI=.952, CFI=.961, RMSEA=.061

<표 2> 심리적 자본의 2차 요인분석 결과

개념 항목
표준화
계수

여가활동 참여

나는 야외활동을 많이 한다. .673

나는 문화활동을 많이 한다. .714

나는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한다. .664

나는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한다. .650

나는 취미활동을 많이 한다. .666

심리적 
자본

희망

나는 일에서 어려움에 빠지면 여려가지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681

나는 현재 나 자신의 일에서 꽤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701

나는 내가 설정한 업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746

나는 내 일의 목표를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766

회복탄력성

나는 직장에서 어떤식으로든 위기를 관리한다. .721

나는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것들을 잘 받아들인다. .653

나는 이전에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운 시간을 극복할 수 있다. .719

나는 한번에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 .627

자기효능감

나는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765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나는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833

다른 사람에 비해, 나는 대부분의 일을 잘 할 수 있다. .765

일이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꽤 잘할 수 있다. .805

낙관주의

나는 일과 관련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768

나는 항상 내 일에서 긍정적인 측면의 일들을 보려고 한다. .836

직장에서 불확실한 일이 있을 때 나는 조직을 위해 가장 긍정적인 것을 기대한다. .699

삶의 질

나는 대체로 나의 삶이 행복한다. .821

기복이 있지만, 대체로 나는 나의 삶을 좋게 느낀다. .847

나는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영위한다. .782

χ2(CMIN)=499.271, df=223, p=.000, CMIN/df=2.239, NFI=.899, NNFI=.933, CFI=.941, RMSEA=.055

<표 3> 구성 개념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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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충촉함을 알 수 있다(이충기, 2019).

4.4. 구조모형 분석 및 가설 검증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결과 적합도는 χ²(CMIN)= 

499.271, df=223, p<.001, CMIN/df=2.239, NFI=.899, NNFI= 

.933, CFI=.941, GFI=.905, AGFI=.883, RMSEA=.055로 나

타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충기, 2019). 연구가설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가활동 참여은 심리적 자본에 정(+)의 영향(β=.258, 

t=4.45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은 채택되었

다. 여가활동은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β=.215, t= 

3.969,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2는 채택되었다. 

심리적 자본은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β=.525, t=9.094,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3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과 심리적 자본, 삶의 질 간의 경로에

서 여가활동과 삶의 질 간의 경로를 0으로 제약하는 조건과 

제약하지 않고 추정하는 조건에서 두 모델간의 χ²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만일 모든 경로가 유의하고 제약모델과 비제약모

델의 χ²값의 차이가 유의하다면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

가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과 심리적 자본, 심리적 자본

과 삶의 질 간의 경로가 모두 유의하나 비제약 모델(χ²(CMIN)= 

499.271, df=223, p<.001)과 제약모델(χ²(CMIN)=565.258, df= 

224, p<.001) 간의 χ²값의 차이가 df(1)=65.987로 유의하게 나

타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배병렬, 2014). 

심리적 자본의 매개효과 검증결과는 <표 5>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붓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배병렬, 2014; 우종필, 2012).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가활동이 심리적 자본을 통해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β=.136, 

p<.01) 나타났으며,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은 LLCI= 

.082, ULCI=.199로 나타나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Alola, Olugbade, Avci, & Ozturen, 2019). 따라서 심리적 

자본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자본은 여가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기여하

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농촌 치유관광객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참여가 직

장인의 심리적 자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여가활동과 심리적 자

본, 삶의 질의 개념을 구성하였으며, 심리적 자본은 2차 요인으

로 구성개념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여가활동은 직장인의 

심리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동우와 김병국(2016)의 연구에서 여가활동 참여의 진지성이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여가활동 삶의 질 심리적 자본 .321* .136** .468*

주: *p<.05, **p<.01

<표 5> 심리적 자본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경로 간접효과
신뢰구간

p
LLCI ULCI

여가활동 → 심리적 자본 
→ 삶의 질

.136** .082 .199 p<.01

주: **p<0.01, LLCI=Lower-Level Confidence Interval; 
ULCI=Upper-Level Confidence Interval.

<표 6>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결과

주: *p<.05, **p<.01, ***p<.001, 표준화계수(t-값)
χ2(CMIN)=499.271, df=223, p<.001, CMIN/df=2.239, NFI=.899, 
NNFI=.933, CFI=.941, GFI=.905, AGFI=.883, RMSEA=.055

<그림 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

구성개념 여가활동 참여 심리적 자본 삶의 질

여가활동 참여 1

심리적 자본
.258

(.067)
1

삶의 질
.351

(.123)
.581*
(.338)

1

CR .815 .986 .891

AVE .468 .945 .731

주: 괄호 안은 상관관계 제곱값. *가장 높은 상관관계.

<표 4> 판별타당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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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준 것과 유

사한 결과이며, 여가활동이 심리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 선행연구(박슬기, & 조인환, 2018; Tu, 202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직장인의 여가활동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Xu, & Choi, 2023)와 유사한 결과

이다. 셋째, 직장인의 심리적 자본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Avey et al., 2011; Okun, 2022; 

Soares Marques et al., 2021)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직장인의 여가활동으로서 농촌 

치유관광이 심리적 자본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농촌 치유관광 연구는 치유관광객의 인식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나(김경희, & 안지현. 2020; 

김경희, & 황대용. 2019b), 농촌 치유관광객의 심리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직장 환경에서 주로 적용되어 온 심리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직장인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으로서 농촌 치유관광이 

심리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다는 접에서 의의가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농촌 치유관광 연구에서 심리적 

자본에 대한 이론적 토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촌 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인의 여가활

동이 심리적 자본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직장인을 대상으로 농촌 치유관광이 쉼과 재충전을 위한 좋은 

여가활동이 될 수 있음을 마케팅에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치유관광 운영자들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직장인의 

치유적 니즈와 추구하는 바를 이해하고, 그들에 맞는 여가와 

치유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 치유관광 운영자들이 연구결과를 기반

으로 직장인들의 요구와 원하는 가치를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

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말

이나 연차 휴가와 같은 자유로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농촌 

치유프로그램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프로

그램은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워크샵, 명상과 요가, 농촌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소풍 및 개인 시간 활용 등을 포함하며, 

직장인들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인 휴식과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성된 프로그램은 직장인들의 여가활동이 심리적 자본을 강화

시키는 경험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촌 치유관광의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마케팅 전략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직장인의 심리적 자본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농촌 치유관광을 통해 직장인의 심리적 자본이 강

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수요자들에게 효과적

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농촌 치유관광을 통

한 행복감 향상,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 등 삶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직장과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 치유관광이 단순히 심신의 재충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시 잘 활용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직장인의 여가활동이 심리적 자본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농촌 치유관광 등 일상을 벗어난 

여가활동을 통해 직장인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스트레

스 등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건강한 개인과 직장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사회

적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이 심리적 자본과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농촌 치유관광 적용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하지만 농촌 치유관광과 관련된 여가활동의 범주를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과 심리적 자본, 심리적 자본과 삶의 질의 

관계에만 집중하여 제시하였다. 여가활동 참여와 삶의 질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도 분석한다면 보다 폭 넓은 시사점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농촌 치유관광의 범주

에서 여가활동을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하고 보다 다양한 분석

을 통해 심도 있는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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