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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세계적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국가 간의 관광이 금지되고, 국민의 관광이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코로나 19 이후 국민의 전염병에 대한 우려는 비대면

의, 개인 체험형 관광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며, 캠핑이 전염병 이후의 관광형태와 부합하는 특성으로 인

기 있는 관광활동이 되어 가고 있다. 이 연구는 캠핑지를 방문한 관광자의 경험을 토대로 그들이 지각하는 캠핑지

의 전반적 이미지가 장소 애착과 장소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장소 애착과 정체성을 토대

로 캠핑지를 재방문하고자 하는 의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조절변수로는 성별 간의 차이를 제시하여 그 유의

성을 검증해 보았다. 이 연구의 설문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캠핑을 경험한 관광자를 대상으로 하였으

며, 온라인 설문을 통해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 17일까지 일주일간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캠핑 관광자들의캠

핑지 편의시설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캠핑지의 전반적인 이미지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

며, 캠핑관광자들의 캠핑지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는 캠핑 관광자들의 장소 애착과 정체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쳤다. 캠핑 관광객들의 장소 애착과 정체성은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캠핑 관광자들의 캠핑

지 이미지 형성요인에 대한 성별의 조절 효과 검증에서는 성별 차이에 따른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성

별에 따른 캠핑지 선택속성이 캠핑지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남성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며, 여성은

캠핑지 편의시설과 안전인식이 캠핑지 이미지 형성에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캠핑지의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의 확충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캠핑 관광자의 장소 애착과 정체성을 토대로 충성 고객의

확보와 재방문을 끌어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캠핑지 이미지, 장소 정체성, 장소 애착, 성별 차이, 재방문 의도

ABSTRACT: The global pandemic has led to a ban on tourism activities between countries.  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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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tial camping has become a popular tourism activity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s of campers’ overall image of a camping destination on their perceived place 

attachment, place identity, and their intentions to revisit. Gender was proposed as a moderating variable 

in this study.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individuals who experienced camping from January to 

December 2020. The results showed that campers’ perception of amenities and safety significantly 

affected their camping destination's overall image. In addition, overall image that the campers had made 

a positive (+) effect on their place attachment and identity. In regards to moderating effect of gender, the 

results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terms of forming overall camping 

destination image. However, the invariance model results showed that, for women, amenities and safety 

perception were essential factors in the formation of a camping site's overall image. This study suggests 

that camping destination managers should expand amenities and safety facilities to help form a positive 

image of the destination. Moreover, they should induce camping tourists' intentions to revisit based on 

their camping place attachment and identity.

Key words： Overall image, Place attachment, Place identity, Gender difference, Revisit intention

Ⅰ. 서 론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감염증의 위험은 여행

시장이중지되는현상과더불어사람들의관광형

태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2019년 말 중

국 우한 시에서 발병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국내 관광에 있어 자연 중심의 인파가 적은 자연

관광지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코로나

19에 따른 감염의 위험은 아웃바운드 보다는 당

일권 관광으로 변화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20a). 코로나 19 이후 국민의 여행 인식 및

여행관련키워드검색량변화를살펴보면, ‘야외

공간 선호’, ‘개별여행 선호’ 가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밀폐된 실내보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가 쉬운 캠핑과 같은 야외 레저 활동(leisure

activity)이 인기 있는 관광의 한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20a). 특히 대표적

야외 레저 활동인 캠핑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

하는 문화의 확산과 야외활동의 인기로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개방된 공간적특성과상대적으로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오토캠핑과 글램핑

이 코로나 19 전염병 이후 그 수요가 꾸준히 증

가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20b).

캠핑은 일상의 편안한 공간에서 벗어나 산이

나 들, 숲과 같은 자연 속에서 하는 활동으로써

다른 여가활동보다 필요한 도구나 장비가 많으

며, 위생시설의 부재와 같은 제약요인들로 캠핑

장소에 대한 선택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김

병윤ㆍ최영진ㆍ류성옥, 2017), 이런 특징으로

캠핑 장소에 대한 친숙함은 장소에 대한 유대감

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선호하는 레저활동 장소에

대한 정서적 애착은 캠핑 관광자의 장소 애착을

형성하게한다(정하늘ㆍ류성옥, 2019). Fishwick

and Vining(1992)에 따르면, 사람들은 장소에

대한 반복적 노출과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개

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며, 장소에 대한 친숙

함, 결합, 소속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레크

리에이션 장소에 대한 애착과 정체성을 높이게

된다고 하였다(Williams & Vaske, 2003).

특히, 캠핑은 장소가 가장 중요한 만족의 결정요

소로써, 캠핑 관광자가 캠핑지에 부여하는 감정

적, 상징적 의미가 장소 정체성과 함께 개인의



캠핑관광자의캠핑(Camping)지 선택속성이정서적반응과행동의도에미치는영향 151

심리적 태도인 애착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

다(Moore & Graefe, 1994). 이처럼 캠핑에

있어장소와장소에대한관광자의심리적요인이

중요하게고려되고있어변화하는캠핑트렌드와

더불어 관광자의 심리적 요인을 반영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캠핑관광이 전체 관광산

업부문에서꾸준히성장하고있음에도그연구가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어(김학준ㆍ이동환, 2016),

캠핑 관광자의 캠핑지에 대한 심리적 요인을 반

영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관광자가 여행을 위한 관광지를 선택하는 것은

해당 관광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요소가 있기

때문이다(Stylidis, Shani, &Belhassen, 2017).

이를 5A라 명명하는데 접근성(Accessibility),

숙박(Accommodation), 매력물(Attractions),

활동(Activity) 및 편의시설(Amenities)로 구

분할 수 있으며(Stamp, n.d.), 지역주민의 태

도 또한 관광지 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

하고 있다(조광익ㆍ김남조, 2002; Hall &

Williams, 2019). 특히, 관광지 지역주민의 인

식, 가치, 이익 추구는 중요한 관광 선택 요소로

써 관광이 가져오는 편익은 관광에 대한 지역주

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 관광지 방문객

의 장소 선택이나 재방문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한다(Sharpley, 2018).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연

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캠핑지 선택속성으

로 접근성, 편의시설, 안전인식, 매력물, 지역주

민 태도를 제시하여 위 요인들이 캠핑지의 전반

적인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고

자 한다. 둘째, 캠핑지의 전반적 이미지가 장소

정체성과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검증해 보

고, 이를 매개로 같은 캠핑지를 재방문하고자 하

는 의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셋째, 캠핑 동기

와 참여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이 같은 심리적 사

고방식을가졌는가에대해명확하게검증되지않

고 있어(Van Heerden, 2020), 캠핑지 선택속

성과 전반적 이미지 간의 관계에서 성별을 조절

변수로 제시하여 성별 차이에 따른 캠핑지 전반

적 이미지 형성의 차이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계 및 캠핑지 관리자에게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캠핑(Camping)선택속성 요인

캠핑은 자연자원에 기반을 둔 관광의 한 형태

로 정의할 수 있으며, 텐트, 레저용 차량(RV),

이동식주택과같은유연하고이동이가능한숙박

시설의특성을기반으로자연환경과결합한관광

의 형태를 띠고 있다(Mikkelsen & Blichfeldt,

2018). 캠핑은 거주지를 떠나 외부의 자연환경

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써, 캠핑 관광자의 캠

핑지 선택에 있어 그들의 선택에 대한 근본적 요

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 관광자에게 있어 동기는 관광을 결정

하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써 추진요인(push

factor)과 유인요인(pull factor)으로 구분할

수 있다(Yoon & Uysal, 2005). 캠핑과 유사

한 형태의 자연기반 관광인 국립공원 및 농촌관

광에 관한 Phau, Lee, and Quintal(2013)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기반 관광자는 ‘가족 친목 도

모’, ‘자연학습’, ‘일상 탈출’ 등이 추진요인으로,

‘관광자원’, ‘접근성’, ‘관광 편의시설’, ‘숙박 및 교

통’, ‘주민의 친절성’ 등이 유인요인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캠핑지 선택에 있어 여러 심리적

내재요인이동기가되어캠핑지선택속성에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캠핑지 선택속성과 이미지

관광자에게 있어 선택속성이란 특정 관광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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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할때의사결정과정에서중요하게고려하는

모든 요소를 의미하며, 관광지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적 가치가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람들을 캠핑지로 이끄는 대표적 동인(動因)은

일상에서벗어나외부에머무르며자연경관을즐

기기, 가족과의 친화 활동, 저렴한 숙박비용 등

을 들 수 있다(Lee, Lee, & Moon, 2019). 반

면 캠핑지의 열악한 환경과 안전에 대한 부정적

요인들은캠핑지를방문하지않게하는원인이라

고할수있다(Farrell, Hall, &White, 2001).

캠핑지 선택속성과 관련하여 박덕병ㆍ김경희

(2013)는 오토캠핑장 선택속성으로 농특산물

구매, 자연환경, 시설, 체험 및 주변 볼거리, 편

의시설 요인을 제시하였으며, 최연화ㆍ정찬인ㆍ

이승곤(2015)은 자연환경, 캠핑장 쾌적성, 접근

성, 주차시설, 이용요금을, 조시영ㆍ고계성(2018)

의 연구에서는 자연환경, 물리적 환경, 이용 서

비스, 편의시설, 접근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캠핑지 선택에 대한

추진요인과 유인요인들에 대한 이해와 선행연구

들을 바탕으로 캠핑지 선택속성으로 접근성, 편

의성, 매력성, 안전인식을 제시하였으며, 캠핑지

가 특정 지역의 환경에 위치 한다는 특성에 따라

지역주민의 태도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

해 제시한 선택속성 요인들이 캠핑지의 전반적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해 보고자 하

였다.

관광지 이미지는 예상 이익 또는 소비 가치

와 관련하여 관광자가 보유한 관광지에 대한

인식 또는 인상이라 할 수 있다(Tapachai &

Waryszak, 2000).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는 관

광자의 행동 및 의도에 영향을 미치며(Baloglu

& McClearly, 1999), 관광자는 해당 이미지

를 기반으로 여행지를 선택하게 하고, 그곳에서

경험한 이미지를 통해 재방문 의도 및 추천 의

도를 형성하게 된다(Chen & Tsai, 2007).

Fakeye and Crompton(1991)의 연구에 따르

면 관광지의 긍정적 이미지는 성장과 번영을 기

대할 수 있지만, 부정적 이미지의 관광지는 관광

잠재지로서의 역학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하였으

며, 관광지 선택과정과 이후 평가 및 관광자의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Chi

& Qu, 2008). 특히, 캠핑은 여러 관광 유형중

관광지의 특성이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관광활동으로써관광지의긍정적이미지가캠핑

지 선택 및 재방문 의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고 할 수 있다.

1) 캠핑지의 접근성과 이미지 간의 영향 관계

관광지 접근성은 관광자가 한 위치에서 특정

장소에 얼마나 쉽게 접근(도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며, 관광지의 인프라, 장애인을 위한 서비

스, 인적이 드문 곳의 관광 매력물에 대한 접근

성 등을 포괄한다(Stamp, n.d.). 관광지에 대

한더나은접근, 웹 사이트정보에대한더쉬운

접근, 관광자의 편리한 접근 등 편리한 접근성은

방문객의 만족도와 긍정적 입소문을 높일 수 있

게 한다. Yeoman, Robertson, Ali-Knight,

Drummond, and McMahon-Beattie(2012)

는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인프라 가용

성, 경제성, 편의성이 더 나은 관광지 이미지 형

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Guiver

and Stanford(2014)는 양호한 접근성이 관광

지 매력을 향상하고, 관광자를 유치하며, 관광자

의 만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H1: 캠핑지 접근성은 캠핑지의 전반적 이미

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캠핑지 편의시설과 이미지 간의 영향 관계

관광지의 편의시설은 관광지 방문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와발전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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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한다(Deller, 2010). 편의시설은 관광 상

품을 즐기는 데 필요로 하는 지원 시설로 정의할

수 있으며, 관광지 공영 주차장, 화장실, 방문자

정보, 숙박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캠핑에서

의 편의시설은 자연에서 텐트를 치거나 RV 차량

을 주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자연환경과 더

불어 밤을 보낼 수 있는 구조물(유르트, 캔버스

텐트, 오두막 등), 식수, 화장실, 샤워시설 등이

라 할 수 있다(Hipcamp, n.d.). Mikulić,

Prebežac, Šerić, and Krešić(2017)의 연구

에 따르면 캠핑 관광자는 캠프장 선택 시 편의시

설 유·무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캠핑지 선택에

있어 가장 결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캠

핑 관광자에게 있어 캠핑지 편의시설은 전반적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2: 캠핑지 편의시설은 캠핑지의 전반적 이

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캠핑지 안전인식과 이미지 간의 영향 관계

관광지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관광산업의 선

험적 요소로 간주 되며, 관광자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관광지의 안전에 대한 긍정적 인

식은 관광자의 여행 만족을 높이며, 안전에 대한

인식은 건강, 숙박의 청결,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관광경험을 구성케 한다

(UNWTO, 2007). 캠핑은 텐트나 임시로 지은

초막등에서일시적인야외활동을하는것으로써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 야생동물로부터의 위협,

자연으로부터의 위험이 잠재한다고 할 수 있다.

Mikulić et al.(2017)의 캠핑에 관한 연구에서

따르면 캠핑지 선정에 있어 안전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나타났으며, Lee(2020)의 연구

에서도캠핑지를매력을지각하게하는요인으로

안전인식이주요변수로써영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캠핑지 안전인식은 관광지의

전반적이미지형성에유의한영향을미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캠핑지 안전인식은 캠핑지의 전반적 이

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 캠핑지의 매력물과 이미지 간의 영향 관계

매력물은 관광 의지를 가진 사람을 집에서 멀

어지게 하는 ‘집이 아닌 장소’의 모든 구성요소

를 말한다. 관광에 있어 매력물은 자연 풍경, 관

찰물, 기억할 경험 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Lovell & Bull, 2017; MacCannell, 1999),

교통편, 숙박시설, 지역 레스토랑 그리고 관광자

는 그 자체로 관광지 매력요인이 될 수 있다. 관

광지가매력적인장소로인식되기위해서는관광

지의 볼만한 장소, 관광지를 특별하게 만드는 명

소, 그리고 관광지 이미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MacCannell, 1999). 캠핑에서도 캠핑지의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활동, 생태환경, 기반시

설(Infra)과 같은 유ㆍ무형적 요인들이 중요한

매력요인이 되고 있으며, 캠핑지의 전반적 이미

지를 형성케 한다. 이처럼 캠핑지의 매력물은 캠

핑 관광자에게 긍정적 이미지와 더불어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4: 캠핑지 매력물은 캠핑지의 전반적 이미

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5) 캠핑지 지역주민의 태도와 이미지 간의

영향 관계

지역주민의 관광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지역

관광의 성공적인 발전을 이끌지만, 부정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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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광 방문객에게 부정적 인상을 심어줄 수 있

어 그들의 지역관광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연구

하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한주형ㆍ이

원석ㆍ문준호, 2019). 특히, 지역주민의 장소

이미지에 대한 이해는 비거주자에 대한 관광지

이미지 형성, 여행 의사결정 및 현장 경험 공유

에 대한 관광지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Hudson

& Hawkins, 2006). 지역 관광지의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편의시설, 접근성, 안전인식, 매

력물, 그리고 지역주민의 태도가 주요 동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Said, Aziz, & Adlan, 2012).

이를 증명하듯 Kim and Kim(2015)의 캠핑지

와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지역 캠

핑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긍정적 이미지 인식이

캠핑지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 관광객의 확

보 및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5: 캠핑지 지역주민의 태도는 전반적 이미

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캠핑지 장소 정체성과 장소 애착

장소 정체성은 개인의 자아와 특정 환경에 대

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믿음과 가치관을 토대

로 특정 장소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

한다(류성옥ㆍ오치훈, 2008). 장소 정체성은 소

비자의마음속관광지이미지형성과정에중요한

역할을 하며(Price, Blacketer, & Brownlee,

2018), 관광지 선택, 방문 후 평가, 미래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관광자의 장

소 정체성 지각은 실제 관광지에서 관광경험의

핵심 요인으로서 관광지에 대한 태도 형성 및 해

당 관광지 재방문 및 추천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최명진ㆍ엄서호, 2011; Chen

& Tsai, 2008). 정하늘ㆍ류성옥(2019)의 연

구에서는 캠핑 전 문화 수준이 높은 관광자가 캠

핑지가 자기를 보여주는 장소라 여기는 장소 정

체성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같은 캠핑지를 재방

문하고자 하는 의도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장소 애착은 인간과 물리적 환경 간의 관계에

서 발생하는 심리적 결속으로서 과거의 경험 및

친숙성과 깊은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강영애,

2015). 장소 애착은 인간의 환경에 대한 인지와

실체적 행동의 양면이 통합되어 개인적 또는 집

단으로 표출되는 환경에 대한 반응이며, 단순히

기능적 측면을 넘어 감정적, 행동적 의미를 통해

표현되는 방식이다(Bricker & Kerstetter,

2002). 관광에서 장소 애착은 지역주민의 태도

를이해하고특정관광지를재방문하는관광자의

행태를 설명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Bricker & Kerstetter, 2002), 관광자가 경

험을 통해 장소에 대해 친밀감이 높아지면 애착

이 생기게 되고, 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게 된다고 하였다(김용희ㆍ최병길, 2019). 특

히, 캠핑은 제약이 심한 주위 환경으로 인해 캠

핑지고유의장소성과제약을극복하는과정에서

캠핑지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형성되고, 캠핑지

에 대한 높은 관여가 장소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한다(김병윤 외, 2017).

1) 캠핑지 이미지와 장소 애착 간의 영향

관계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자가 지역의 장소를

매력적으로 인식할 경우 해당 관광지에 대한 관

여와 애착이 형성되고, 이는 관광자와 장소 사이

에 정서적, 심리적 연결을 의미하는 장소 애착으

로 나타나게 된다(Page, 2014). 관광지에 대한

애착은관광자의미래행동에긍정적인영향을미

치게 되고, 관광자의 인지적 요소가 결합하여 특

정 장소에 대한 애착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Xu

& Zhang, 2016). Gross and Brown(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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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광자와 장소의 경험적 구조에 관한 연구에

서 관광자가 지각하는 관광지 매력이 장소 애착

의기능적(의존성), 감정적(정체성) 심리 차원과

긍정적인관계를맺는 것을검증하였고, Prayag

and Ryan(2012)의 모리셔스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자의충성도형성에관한연구에서는관광지

의 매력적 이미지가 장소 애착 형성과 재방문 의

도와 같은 관광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캠핑 관광자가 지

각하는 캠핑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관여와

애착을 형성케 하고, 장소에 대한 정서적 ‧ 심리

적 유대로써 추후의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6: 캠핑지의 전반적 이미지는 장소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캠핑지 이미지와 장소 정체성 간의 영향

관계

지역 관광산업의 관광지 이미지는 관광지 정

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람의 행동은 객관적

현실보다는 이미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더

크며, 관광지의 긍정적 이미지는 해당 지역의 장

소 정체성 형성과 관광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끌어낸다(Yoon & Uysal, 2005). Bonaiuto,

Breakwell, and Cano(1996)의 해변 관광자

대상연구에서긍정적이미지를통해높은수준의

장소정체성을 가진사람일수록지역 해변의오염

수준이높아도덜오염된것으로인식한다는결과

를 보여주었으며, Veasna, Wu, and Huang

(2013)은 세계 문화유산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

객의 긍정적 이미지가 장소 정체성 형성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캠핑 관

광자에 관한 Price et al.(2018)의 연구에서

는 캠핑지의 긍정적 이미지가 장소 정체성을

높이고, 높은 정체성은 캠핑지의 부정적 환경과

생태 조건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

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7: 캠핑지의 전반적 이미지는 장소 정체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 재방문 의도

재방문 의도는 같은 관광지를 재방문할 가능

성이나 계획, 타인에게 관광지를 추천하려는 의

지에 대한 관광자의 판단과 관련이 있다(Chen

& Tsai, 2008; Khasawneh & Alfandi,

2019). 재방문 의도는 계획된 미래행동에 대한

개인의 의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장소와의

상호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라 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관광기업의 이윤 및 성과의

지속적 창출과 관광자를 안정적으로 유도 ‧ 유치

하는데 적용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고객(관광

자) 유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김미라, 2020). 캠핑에서도 재방문 의도는 기

존의 방문한 캠핑지에 대한 재방문 가능성이나

긍정적인 면을 자발적으로 추천할 가능성이 큰

것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캠핑지가 위치한 지

역적 특성이나 규모, 주위 환경에 따라 같은 캠

핑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장소 애착과 재방문 의도 간의 영향

관계

장소 애착은 특정 장소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재방문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장소의 애착은 해당 관광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지며, 같은 장소로 돌아오고자 하는

의도를 높이게 한다(Loureiro, 2014).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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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가지각하는관광지에대한애착은장소에

대한가치를높여주고, 방문 횟수, 체류 기간, 자

원의 활용에 있어 높은 참여수준을 보이게 한다

(김정수, 2019). 플로리다 오칼라 국립 숲의 야

외 레크리에이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Kil,

Holland, Stein, and Ko(2012)의 연구에서

는 야외 레크리에이션 참가자들의 장소 애착이

향후 방문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iu, Yu, and Hsieh(2021)의 연

구에서도 숲에서의 여가활동(예: 삼림욕, 캠핑,

산책로 걷기)이 관광자의 장소 애착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장소

애착이 높은 관광자가 낮은 관광자 보다 해당 지

역에 더 오래 머물며, 같은 장소를 재방문하고자

하는 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8: 캠핑 관광자의 장소 애착은 재방문 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장소 정체성과 재방문 의도 간의 영향

관계

장소 정체성은 장소에 대한 정서적 애착으로

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관계와 감정을

담고 있는 장소의 상징적 중요성을 의미한다

(Williams & Vaske, 2003). 장소 정체성은

장소와 개인의 정체성 사이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개인의 정체성은 장소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통해 높아지게 된다. 관광자는 장소에 대

한 정서적 헌신으로써 동일한 관광 상품이나 서

비스를재구매하려는의도가높아지고방문했던

관광지를 다시 선택하게 된다(Yuksel, Yuksel,

& Bilim, 2010). 이훈(2005)의 연구에 따르

면 지역주민 중 지역축제 참여자의 지역 정체성

이 높을수록 다음 해 동일한 축제를 재방문하고

자 하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은

특정 장소와의 정서적 정체성 형성을 통해 목적

과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으로 캠핑 관광자의 장

소 정체성과 만족도가 향후 재방문 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9: 캠핑 관광자의 장소 정체성은 재방문 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5. 성별 간의 차이

성별은남녀구성원이행동하는방식과그들의

행동이 해석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Abbas,

Aqeel, Wenhong, Aman, & Zahra, 2018).

캠핑에서는 남녀 간의 활동에 있어 성별의 영향

이 두드러지는데, 남성은 캠핑 참여 활동과 가족

적 이용가치가, 여성은 일탈성과 체험 활동이 캠

핑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최민석ㆍ조시

영ㆍ전재균, 2018). 캠핑은 정체성 측면에서

자기계발을 하는 고도의 신체적 레크리에이션

(recreation) 활동으로서 남성이 여성보다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는데, 이러

한 경향은 여성이 더 책임감과 순종적 성향이

있고 남성이 더 자립적이고 공격적 성향이 있다

는 사회적 역할 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Kugler, Reif, Kaschner, &Brodbeck, 2018).

더불어 남성과여성의야외활동에참여하는비율

및 빈도, 환경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도

성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urger & Gochfeld, 201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10a: 캠핑관광자의성별은캠핑지접근성과

전반적 이미지 사이에서 조절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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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research model

H10b: 캠핑 관광자의 성별은 캠핑지 편의시

설과 전반적 이미지 사이에서 조절 역

할을 한다.

H10c: 캠핑 관광자의 성별은 캠핑지 안전인

식과 전반적 이미지 사이에서 조절 역

할을 한다.

H10d: 캠핑 관광자의 성별은 캠핑지 매력물

과 전반적 이미지 사이에서 조절 역할

을 한다.

H10e: 캠핑 관광자의 성별은 캠핑지 지역주

민 태도와 전반적 이미지 사이에서 조

절 역할을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캠핑 관광자의 관광지 이미지 형성

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검증과 전반적인 관

광지 이미지가 장소 정체성과 장소 애착을 매개

로 캠핑지의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해 보고자 하였다. 캠핑지의 전반적인 이미지 형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접근성, 편의

시설, 안전인식, 매력물, 지역주민의 태도를 제

시하였으며, 캠핑지의 전반적 이미지가 장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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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과 장소 애착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매개로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해 보고자 하

였다. 더불어 성별의 차이를 조절변수로 제시하

여 캠핑지 선택속성과 전반적 이미지 간의 관계

에서 그 유의성을 검정해 보고자 하였다. 제시한

변수 간의 영향 관계 검정을 위해 <Figure 1>의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2. 조사방법 및 설문구성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이 연구의 모집단은 만 20세 이상의 캠핑 관

광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세계적 전염병 이후

변화된 캠핑 행태를 검증하고, 신뢰성을 확보하

기 위해 코로나-19 발병 이후인 2020년 1월부

터 12월 한 해 동안 캠핑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

상으로 하였다. 표본에 대한 설문은 전문 설문

기관을통한온라인으로진행되었으며, 개인정보

활용 및 설문 취지에 동의한 캠핑 경험자에 한해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에는 설문에 응답한 350개

의 데이터 중 이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

는 9개의 데이터를 제외한 최종 341부를 사용하

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AMOS

22.0의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확인적 요인

분석을통해변수의신뢰성과타당성을검정하였

다. 제시된 가설의 검정에는 구조방정식을 사용

하였다.

2) 측정항목 구성

이 연구모형의 실증분석을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측정항목들

을 도출하였다. 캠핑지 접근성에 관한 항목은

Deng, King, and Bauer(2002)의 연구를 바

탕으로 “내가 방문했던 캠핑지에 갈 수 있는 다

양하고 편리한 교통편이 있다.”의 문항을 포함한

3문항, 캠핑지 시설에 관한 항목은 Reitsamer

and Brunner-Sperdin(2017)의 연구를 바탕

으로 “내가 방문했던 캠핑지는 양질의 편의시설

을 갖추고 있었다.”를 포함한 3문항, 캠핑지 안

전인식에 관한 항목은 Lai, Hitchcock, Lu,

and Liu(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내가 방문

했던 캠핑지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했다.”를 포

함한 3문항을, 캠핑지 매력물에 관한 항목은

Reitsamer and Brunner-Sperdin(2017)의

연구를 바탕으로 “내가 방문한 캠핑지는 신선한

공기와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었다.”를 포

함한 3문항을 제시하였다. 지역주민의 태도는

Deng et al.(2002)의 연구를 바탕으로 “내가

방문했던 캠핑지의 지역주민들은 친절하다는 인

상을 받았다.”를 포함한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캠핑지 이미지는 Baloglu and McClearly

(1999)와 Prayag, Hosany, Muskat, and

Del Chiappa(2017)의 연구를 바탕으로 “나는

내가방문했었던캠핑지에대해긍정적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를 포함한 3문항, 캠핑지의 장소 정

체성에 관한 항목은 Ramkissoon, Smith,

and Weiler(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나는

내가 방문했던 캠핑지에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다”를 포함한 3문항, 장소 애착

에 관한 문항은 Yuksel et al.(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나는 내가 방문했던 캠핑지에 대해 강

한 애착을 느낀다.”를 포함한 3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마지막으로 재방문 의도와 관련하여

Assaker and Hallak(2013)의 연구를 토대로

“앞으로 캠핑을 한다면 내가 방문했던 캠핑지를

다른 캠핑지와 비교해 우선으로 선택할 것이다.”

를 포함한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설문 문

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리

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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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Item N(%) Item N(%)

Gender
Male 154(45.2)

Education

High school 5(1.5)

College 85(24.9)Female 187(54.8)

University 209(61.3)
Marriage

Married 193(56.6)

Graduate school 42(12.3)Single 148(43.04)

Income

less than 20 million won 3( .9)

Age

20~30 88(25.8)
20~30 million won 63(18.5)

31~40 167(49.0)
30~40 million won 135(39.6)

41~50 57(16.7)
40~50 million won 106(31.1)

Over 51 29(8.5)Over 50 million won 34(10.0)

Number of

visit

1~5 110(32.3)

Job

Company employee 215(63.0)

Self-employed 82(24.0)6~10 120(35.2)
Student 3( .9)

11~15 65(19.1)
Profession 21(6.2)

16~20 32(9.4) Unemployed 2( .6)
Over 21 14(4.1) Teacher 18(5.3)

후 관광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교수 및 박사과정

대학원생 10인의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 후

최종 28개의 문항을 측정에 사용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성별은 ‘여성’이 54.8%, ‘남성’ 45.2%

로 두 성별이 설문의 응답에서 여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캠핑이 성별에 구애 없

이 남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광활동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대는 ‘30대’가

49.0%로 가장 많았으며, ‘20대’(25.8%), ‘20대’

(14.6%), ‘40대’(16.7%), ‘50대 이상’이 8.5%

순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은 ‘3천~4천만 원 미

만’(39.6%)이 가장 많았으며, ‘4천~5천만 원

미만’(31.1%), ‘2천~3천만 원 미만’(18.5%),

‘5천만 원 이상’(10.0%), ‘2천만 원 이하’( .9%)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간 캠핑 횟수는 ‘연 6~10

회’(35.2%)와 ‘연 1~5회’(32.3%)가 전체 방

문객의 67.5%를 차지하며연 10회 이하의빈도

로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연 11~15회’가

(19.1%), ‘연 16~20회’가 (9.4%), ‘20회 이

상’이 (4.1%)를 차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

래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측정모형의 요인구조,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이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이용하여 측정모형의 신뢰

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는 <Table

2>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측정모델의 적

합도는 모든 부문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

타났다(χ
2
= 495.554, df = 314, p < .001,

χ2/df = 1.578, RMSEA= .041, CFI = .981,

TLI = .977). 각 요인에대한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는 .816에서 .888로 나타나

최소 기준인 0.6을 모두 초과하여 충분한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gozzi & Yi,

1988). 집중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출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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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the measurement model

Factor Items β C.R. CR AVE α

Accessibility

There are many alternative ways to get to this destination. .842 20.303

.828 .616 .881There are many convenient ways to get to this destination. .827 19.653

There are many convenience transportation possibilities

for getting around.
.864 -

Amenities

There is a variety of camping accommodations (e.g.

tent sites, cabins, RV sites, trailers).
.875 19.322

0.840 0.569 .906

The camping destination offers a sanitary facility

(e.g. hot showers, flush toilet).
.851 18.545

There is a picnic area. .843 18.292

The camping destination offers quality of campsites

(e.g. flat ground, shade/shelters).
.799 -

Safety

perception

I don’t feel worried about natural threat in this destination. .836 21.771

.852 .685 .909I don’t feel worried about the risk of fire in this destination. .900 25.695

I don’t feel worried about wild animal attacks in this

destination.
.902 -

Attractions

The camping destination offers nature attractions

such as forests.
.836 19.294

.823 .608 .861
The camping destination offers fresh air and the

ultimate nature scene.
.835 19.244

The destination offers temporary, nonphysical

attractions such as events or camp fire.
.860 -

Resident’s

attitude

The camping destination’s local people were friendly. .869 23.629

.868 .591 .921

The camping destination’s local people made a good

impression on me.
.905 25.965

The camping destination’s local people had welcomed

us with hospitality.
.903 -

Overall

image

Overall, I have a very positive image of the camping

place that I have visited.
.918 -

.888 .725 .929
Overall, I have a favorable image of the camping

place that I have visited.
.896 27.263

Overall, I have a good impression of the camping

place that I have visited.
.890 26.750

Place identity

I identify strongly with this camping place. .816 -

.817 .598 .855I feel this camping place is part of me. .817 16.685

Visiting this camping place says a lot about who I am. .814 16.646

Place

attachment

This camping place means a lot to me. .863 19.948

.816 .597 .879I am very attached to this camping place. .831 18.786

I feel a strong sense of belonging to this camping place. .832 -

Revisit

intention

I consider this camping place as my first choice

compared to other camping site.
.834 -

.834 .627 .880
I have a strong intention to visit this camping place

on my next trip.
.852 19.561

I have a strong intention to visit this camping place

in my distant future.
.843 19.249

Note: Goodness-of-fit statistics: χ2 = 495.554, df = 314, p < .001, χ2/df = 1.578, RMSEA = .041, CFI = .981,

TLI =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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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matrix and discriminant validity among variables

ACC AME SAF ATT RA IMA PATT PIDE RI

ACC 1

AME
.747a

(.558)b
1

SAF
.699

(.488)

.733

(.537)
1

ATT
.681

(.463)

.673

(.452)

.643

(.413)
1

RA
.650

(.422)

.711

(.505)

.673

(.452)

.634

(.401)
1

IMA
.732

(.535)

.677

(.458)

.733

(.537)

.671

(.450)

.699

(.488)
1

PATT
.522

(.272)

.509

(.259)

.542

(.293)

.462

(.213)

.476

(.226)

.536

(.287)
1

PIDE
.395

(.156)

.385

(.148)

.388

(.150)

.286

(.081)

.453

(.205)

.379

(.142)

.605

(.366)
1

RI
.435

(.189)

.403

(.162)

.440

(.193)
.336

(.112)

.388

(.150)

.427

(.182)

.581

(.337)

.696

(.484)
1

Note 1. ACC=accessibility, AME=amenities, SAF=safety perception, ATT=attractions, RA=resident’s attitude,

IMA = overall image, PATT = place attachment, PIDE = place identity, RI = revisit intention

Note 2. a Correlation, b Squared correlation

산의 평균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이 사용되었으며, 모든 평균분산추출(AVE)

값이 .569에서 .725로 최소 기준치인 .50를 상

회하여측정모형의집중타당성에는문제가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수에 대한 판별 타당성 검증에서는 평

균분산추출(AVE) 값이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게 나타나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Fornell & Larcker, 1981).

3.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이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개념 간의 인과관계

를분석을위해구조방정식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시행하였다. 구

조 모델 분석결과 χ2 = 624.855 df = 331, p

< .000, χ
2
/df = 1.888, RMSEA = .051,

CFI = .968, TLI = .964로 전반적인 값이

만족할 만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이 연구에

서 제시한 연구모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제시된 가설의 검증결과 제시된 캠핑지 이미

지의하위요인과캠핑지의전반적이미지와의관

계에서 가설 H2 캠핑지 편의시설(t = 3.147,

p < .01)과 가설 H3 캠핑지 안전인식(t =

2.333, p < .05)은 캠핑지의 전반적 이미지와

유의한정(+)의 인과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

다. 하지만 제시된 가설 H1 캠핑지 접근성(t =

.674, p > .05), H4 캠핑지 매력물(t = .443,

p > .05), H5 캠핑지 지역주민의 태도(t =

.537, p > .05)은 캠핑지의 전반적인 이미지 형

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제시된 캠핑지 이미지 형성의 하위요

인 중 가설 H2, H3은 채택되었으며, H1, H4,

H5는 기각되었다.

캠핑지의 전반적인 이미지와 장소 애착, 전반

적 이미지와 장소 정체성과의 관계에 관한 가설

H6과 H7의 검증결과 캠핑지의 전반적인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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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hypotheses testing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t-values p-values

H1 ACC → IMA .674 .500

H2 AME → IMA 3.147 .002**

H3 SAF → IMA 2.333 .020*

H4 ATT → IMA .443 .658

H5 RA → IMA .537 .591

H6 IMA → PATT 14.103 .001***

H7 IMA → PIDE 11.499 .001***

H8 PATT → RI 2.521 .012*

H9 PIDE → RI 16.600 .001***

Explained variance:

R
2
(IMA) = .959 R

2
(PIDD) = .383

R
2
(PATT) = .576 R

2
(RI) = .991

Note 1. ACC=accessibility, AME=amenities, SAF=safety perception, ATT=attractions, RA=resident’s attitude,

IMA = overall image, PATT = place attachment, PIDE = place identity, RI = revisit intention

Note 2. Goodness-of-fit statistics: χ
2
= 624.855, df = 331, p < .000, χ

2
/df = 1.888, RMSEA = .051, CFI = .968,

TLI =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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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캠핑 관광자의 장소 애착(t = 14.103, p

< .001) 및 장소 정체성(t = 11.499, p <

.0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소 애착과 장소 정체성이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H8과 H9의 검

증결과 장소 애착(t = 2.521, p < .05)과 장소

정체성(t = 16.600, p < .001) 두 요인 모두

캠핑지를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캠핑지의 전반적 이미지는 캠핑지 장소

애착과 장소 정체성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 캠핑 관광자의 장소 애착과 장소 정체성은

캠핑지를재방문하고자하는의도에유의한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생 잠재변수에 대

한 외생 잠재변수들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R2 값

은 전반적 이미지 .959, 장소 애착 .576, 장소

정체성 .383, 재방문 의도 .991로 나타났다. R2

값이클수록외생잠재변수의설명력이높아짐을

의미한다. 상기한 내용은 아래 <Table 4>에 잘

기술되어 있다.

4. 캠핑지의 전반적 이미지 형성에 성별의

조절 효과 검증

이 연구에서는 캠핑지 이미지 형성의 하위요

인으로 접근성, 편의시설, 안전인식, 관광 명소,

지역주민태도를제시하고이요인들이캠핑지의

전반적인이미지형성에미치는영향에서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정하였다. 구조 모델 분석결과 χ
2

= 1080.226 df = 681, p < .001, χ2/df =

1.586, RMSEA = .042, CFI = .957, IFI

= .958, TLI = .953로 전반적인 값이 만족할

만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이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지 이미지 형성요인과 캠핑지의 전반적

이미지의 조절효과 검정에서 df 값이 1 차이가

날때 95%의유의수준에서기저모델(Baseline

model)과 둥지 모델(Nested model)의 카이제

곱값(χ2)의 차이가 3.84 이상이 되어야 두 변수

간 조절 효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이훈영, 2010), 제시된 성별의 조절효과



캠핑관광자의캠핑(Camping)지 선택속성이정서적반응과행동의도에미치는영향 163

<Table 5> Results of Invariance model tests

Paths

Male

(n = 154)

Female

(n = 187)
Baseline model

(freely

estimated)

Nested model
(constrained

to be equal)Coefficients t-values Coefficients t-values
H10a ACC→ IMA

.162 .415 .094 .663
χ
2
(681) =

1080.226

χ
2
(682) =

1080.268
a

H10b AME →IMA
.206 1.142 .509 2.751**

χ
2
(681) =

1080.226

χ
2
(682) =

1081.391
b

H10c SAF → IMA
.302 .321 .271 3.361***

χ
2
(681) =

1080.226

χ
2
(682) =

1080.882
c

H10d ATT → IMA
.225 .927 .130 1.663

χ
2
(681) =

1080.226

χ
2
(682) =

1081.778
d

H10e RA → IMA
.108 .621 .024 .275

χ2(681) =

1080.226

χ2 (682) =

1080.385e

Chi-square difference test:

a Δχ
2
(1) = .042, p > .05 (H10a–Not supported)

b Δχ
2
(1) = 1.165, p > .05 (H10b–Not supported)

c Δχ
2
(1) = .656, p > .05 (H10c–Not supported)

d Δχ
2
(1) = 1.552, p > .05 (H10d–Not supported)

e Δχ
2
(1) = .159, p > .05 (H10e–Not supported)

Goodness-of-fit statistics for the baseline model:

χ
2
=1080.226, df = 681, p < .001, χ

2
/df = 1.586,

RMSEA=.042, CFI =.957, IFI =.958, TLI =.953

Note 1. ACC=accessibility, AME=amenities, SAF=safety perception, ATT=attractions, RA=resident’s attitude,

IMA = overall image, PATT = place attachment, PIDE = place identity, RI = revisit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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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관한 가설(H10a~H10d)의 카이제곱값(χ2)

차이가 3.84 미만으로 나타나 캠핑지 전반적 이

미지 형성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캠핑지 선택

속성이 캠핑지의 전반적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남성은 제시된 모든 캠핑지 선

택속성 전반적 이미지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지만, 여성은 캠핑지 편의시설과 안전

지각이캠핑지의전반적인이미지형성에유의미

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전 세계적인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의 확대로 해외여행 및 국내 여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여행 및 여가에 대한 욕구가 언

택트(Untact), 개인화된 여가(Private), 체험

형 레저 증가(Experience)와 같은 방향으로 나

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중 캠핑관광

이 현재 관광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어

캠핑지선택속성이캠핑지전반적이미지와캠핑

지를 재방문하고자 하는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캠핑지의 전반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한 가설 H1, H2, H3, H4, H5의

검정결과, 캠핑지의 편의시설(H2)과 안전인식

(H3)은 캠핑지의 전반적인 이미지 형성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캠핑지의 접근성(H1), 매

력물(H4), 지역주민의 태도(H5)는 캠핑지의

전반적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기존의 Mikulić

et al.(2017)의 편의시설과 안전인식이 관광지

캠핑지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Guiv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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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ford(2014)와 Said et al.(2012)의 관광

지 이미지 형성에 접근성, 매력물, 지역주민의

태도가중요한역할을한다는연구와는불일치하

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캠핑은 주로 도심으로

부터 거리가 있고, 접근이 쉽지 않은 산과 바다

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 관광 활동

으로써 캠핑지의 접근성, 매력물, 지역주민의 인

식은 캠핑 관광자의 캠핑지 이미지 형성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반면 세계적 전염병 이후 개인화된, 인적이

드문 체험형 레저의 선호 증가는 질병이나 위생

과관련된화장실이나세면실과같은편의시설에

대한 욕구를 높이고, 자연에 노출된 환경으로 외

부 위험요인에 대해 더 많이 지각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을 반영하듯 가족 단위의 안

전한캠핑관광이가능한캠핑유형이증가하고있

으며, 캠핑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물품이 갖춰져

있는 글램핑(Glamping)과 같은 형태의 캠핑관

광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캠핑지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장소 애착

(H6)과 장소 정체성(H7)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해 본 결과 캠핑지의 전반적인 이미지는 캠핑

지 장소 애착과 장소 정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관광지의

긍정적 이미지는 관광 장소에 대한 장소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Page(2014, p29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캠핑 관광자는 그들

이 방문한 지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

할 경우 캠핑지를 매력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장

소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장소 애착을 형성하게

한다. 캠핑관광은자연환경으로들어가캠핑지와

하나가되어가는활동으로써여러제약요인을극

복하는 과정에서 장소 애착이 강해지고, 관여도

를 높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캠핑지의

전반적이미지는관광자와의상호관계를통해장

소 정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장소 정체성은 주변 환경, 거주지, 학

교, 친숙한 장소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될 수 있

으며, 개인의 주관적 심리요인들에 의해 촉진된

다고 할 수 있다. 캠핑은 일반적인 관광 활동과

달리 많은 시간을 특정 캠핑지에 머물며 주위

환경과 동화되는 시간을 가지기에 캠핑을 통해

그들만의 장소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캠핑지의 장소 애착과 장소 정체성이 재

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 H8, H9

의 검증결과 장소 애착과 장소 정체성이 캠핑지

재방문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Kil et al.(2012)와

Lee et al.(201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

며,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장소 정체성과 재방

문 의도를 연구한 이훈(2005)의 연구와 일치하

는 결과이다. 장소 애착은 장소와 연계된 소속감

이나 정서적 안정감, 존중감, 안전한 느낌 등으

로 특정 장소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경향이나 태

도라고 할 수 있으며, 장소 정체성은 자아와 장

소의 관계로서 장소에 개인의 생각이나 심리적

경향을 투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캠핑 관광

자는 그들이 특정 캠핑지를 방문할 때 장소에 그

들의 정서적, 상징적 의미를 투영하게 되고 그들

의 높아진 장소에 대한 애착과 정체성은 시간과

함께 축적되고 경험을 통해 발전된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캠핑은 개인이 선호하는 캠핑지를 방

문하여그장소를중심으로행해지는활동으로써

장소가 캠핑 만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캠핑지에서의 긍정적 감정은 해당 캠

핑지를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의도에 중요한 역

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에 따른 활동의 제약과,

‘편안하게 숨쉬기 힘든 환경’은 캠핑지에 더 많은

애착과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고 장소 경험에 만

족한 캠핑 관광자를 같은 캠핑지로 이끄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캠핑지 선택속성과 캠핑지 전반적 이미



캠핑관광자의캠핑(Camping)지 선택속성이정서적반응과행동의도에미치는영향 165

지 사이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가설

H10 a, b, c, d의 결과, 제시된 변수 간의 관계

에서 남녀 간 유의한 조절 효과의 차이가 검증되

지 않았다. 이 연구결과는 기존 성별의 조절 효

과의 유의성 검증에서 “남녀는 관광지 이미지 인

식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가진다”는 Arnold,

Rosen, Pritchett, D’Souza, Goldstein, Iyengar,

and Wernicke(2005, p.11)의 연구와 대비되

는결과라고할 수있다. 이는 국민의 관광및 여

가에 관한 인식이 점차 가족 중심의 적극적인 활

동으로 변화하고 있고, 야외 레크리에이션에 관

한 관심 증대는 다양한 연령층의 성별 구분 없는

접근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

지만 <Table 5>의 조절 효과 검증에서 남녀가

지각하는캠핑지선택속성이전반적이미지에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남성은 제시된 선택속성

모두에서전반적인이미지에유의한영향을미치

지 않았으나, 여성은 캠핑지의 편의시설과 안전

인식이전반적인이미지형성에유의미한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남성은

캠핑지 고유의 제반 조건과 환경에 동화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성은 캠

핑지의 위생시설이나 잠자리와 같은 편의시설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캠핑지의 전반적 이미지 형

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캠핑지 선택속성 요인은

선행연구에서 관광지의 전반적인 이미지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그 유의성이 검증된

요인이다. 하지만 캠핑지의 전반적인 이미지 형

성에서는편의시설과안전에대한인식만이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통해캠핑하는관광자는캠핑지의지리적

위치 따른 접근성의 어려움이나, 지역의 매력물

과 같은 볼거리, 즐길거리, 지역주민의 태도와

같은 부차적 요인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으

며, 캠핑의 근본적 불편함이라고 할 수 있는 위

생시설과 편의시설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캠핑이 숲, 바다, 강, 섬

과 같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방된 관광 활

동임에 따라 다른 관광 활동과 비교해 상대적으

로 안전을 크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학술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세계적인 전염병

이후 관광 활동 반경의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상

대적으로 감염의 부담이 적은 캠핑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었고, 캠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

염병에대한예방책으로써개인위생에관한인식

이 많이 증가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캠핑지의 전반적인 이미지는 장소 애착과 장

소 정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장소 애착과

장소정체성은이후같은캠핑지를재방문하고자

하는 의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장소

애착과 장소 정체성은 모두 장소에 목적과 의미

를부여하는활동으로써관광자의미래행동에유

의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높은 관여도는 장소

경험을통해정서적안정감과존중감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 따라서 캠핑장 관리자는 캠

핑지의 화장실, 샤워시설, 개수대와 같은 편의시

설을확충하고자연재해나위험으로부터캠핑관

광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으로 긍정

적 이미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관

광자의 장소 애착과 정체성을 토대로 그들의 재

방문을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조절효과 검정을 통해 캠핑지에 관한 전반적

인 이미지 형성에 있어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

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전에는 캠핑

이 남성들의 전유물로 느껴졌으나, 현대의 캠핑

은 근로시간의 감축과 여가의 증가로 가족 단위

의 캠핑이 활성화되었다. 이런 경향은 자연스럽

게 캠핑에 있어 여성을 캠핑 활동의 참여자로서

만들었다. 더불어, 여성의 일과 삶의 균형에 관

한 관심 증가와 여성 캠핑용품 시장의 활성화는

캠핑을 찾는 여성들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캠핑의 활성화를 위해 여성을 위한 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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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 용품과 위생 및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캠핑

상품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캠

핑을 보장할 수 있는 상품 구성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성별 구분이 없는 안전한 캠핑 환경을

조성할필요성이있다는실무적시사점을제시한

다. 실제 캠핑의 일부 제약조건을 고려한 차박과

글램핑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캠핑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위생적인 장

점과 더불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징으로 인해 새로운 캠핑 트렌드로써 자리 잡

아가고 있다.

이 연구가 위와 같은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에도다음과같은연구의한계점을가

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국내 캠핑 관광자를

대상으로 캠핑지 선택속성이 캠핑지 이미지 및

재방문의도에미치는유의미한영향을검증하였

다. 하지만 국가마다 캠핑 환경 및 여가문화가

다른 관계로 이 연구의 결과를 모든 국가의 캠핑

관광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이 연구의 검증결과 캠핑지 선택에 있어

캠핑지가위치한장소가중요한종속요인으로작

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종

속변수로써 캠핑 장소를 제시하여 그 영향을 검

증할필요성이제기되며, 캠핑지 선택속성에서도

더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하여 그 유의미성을 검

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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