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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2)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여행 수요가 엔

데믹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세계여행관광협회

(WTTC)에 따르면, 2023년 연말까지 최소한 50개국 이상

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거나 95% 수준에 도달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임상수, 2023). 한편, 여행의 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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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responding author: Cho, So Yeon
Tel:82+02-2260-3414, Fax:82+02-2265-1170
E-mail:sycho7808@gmail.com

ⓒ 2024,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All rights reserved.

지속가능여행속성과 이타적·이기적 가치가 지속가능여행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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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 of sustainable travel attributes and altruistic and egoistic values 
on sustainable travel intentions, considering different levels of awareness of consequences of sustainable travel.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convenience sampling method among adult men and women. A total of 389 participants were 
ultimately selected f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K-medians clustering analysis, t-tes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TATA 17.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group with high awareness of consequences of sustainable travel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f economic attributes, sociocultural attributes, environmental attributes, altruistic values, egoistic values, 
and sustainable travel intentions than the group with low awareness. Second, in the group with low awareness of 
consequences of sustainable travel, sociocultural attributes and environmental attributes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sustainable travel intentions. Third, in the group with high awareness of consequences of sustainable travel, sociocultural 
attributes, altruistic values, economic attributes, and environmental attributes, in that order,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sustainable travel inten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practical measures to enhance sustainable travel 
intentions according to awareness of consequences were proposed, providing valuable information for developing 
sustainable trave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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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관광)'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

국관광공사는 향후 관광 산업 추진 전략으로 지속가능 관

광개발 가치 구현’을 설정하고 사회적·환경적으로 긍정적

인 영향을 최대화하며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는 지속가

능한 여행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박유진, 2023). 
지속가능여행(Sustainable travel)은 지역의 자원이용, 

자연환경과 문화를 보존하면서 여행지 수용 능력을 초과

하지 않는 이용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과 여행가를 동

시에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조용헌, 2003). 소비자의 

지속가능여행의도는 지속가능여행을 실천하려는 계획된 

의지나 신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도 없이는 행동도 이루

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Ajzen, 1991). 따라서 지속가

능여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여행의도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가능여행의도는 소비자가 

지속가능여행의 결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지속가능여행에 대한 결과인식은 

자신의 행동이 자연과 타인의 복지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결과를 인식하는 것으로 행동의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

다(Harland et al., 2007). 즉 소비자가 지속가능여행에 대

한 자신의 선택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고 타인의 삶에 기

여를 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경우와 상대적으

로 지속가능여행이 환경문제 해결에 긍정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행동의도에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의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을 중심

으로 이들의 지속가능여행의도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

인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행동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여행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여행 시 

고려되는 여행속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여행속성은 여행의 선호와 선택을 결정하는 데 중요

하게 작용하는 요소로 주로 책임관광, 공정관광, 공정여

행의 속성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지속가능여행속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행 경험자들을 통해 공정여

행의 속성이 도출되었으며(박미혜, 2010; 박정하, 2014), 
실증조사를 통하여 책임관광에 대한 속성을 경제적, 환경

적, 사회적, 문화적 속성으로 제시한 연구(최영정, 최규환, 
2010)와 질적 및 실증조사를 통하여 공정관광 속성을 경

제적, 사회/문화적, 자연/환경적 속성으로 범주화한 연구

가 제시되고 있다(이태숙, 김철원, 2015). 다양한 연구방

법을 통해 지속가능여행속성에 대한 범주화는 이루어졌

으나, 이러한 속성이 지속가능여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여

행속성을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속성으로 분류하여 

지속가능여행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타적·이기적 가치도 지속가능여행의도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적 가치는 개인이 친환경 

행동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다(Cotgrove, 1979; Stern et al., 1999). 특히 이타적 가치

는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여 타인이나 사회의 복지와 행복

을 추구하는 가치로(Stern & Dietz, 1994) 환경친화적 행

동과 지속가능여행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Groot & Steg, 2008; Teng et al., 2015; Verma 
et al., 2019). 이기적 가치는 자신의 행복과 안락함, 성공

과 부의 축적과 이익을 추구하는 가치(양재장 외, 2014; 
Dunlap et al., 2000)로 친환경 행동에 부정적으로 관련되

어 나타나지만(Doran et al., 2017; Groot & Steg, 2007), 
개인의 이익이나 편익에 관계된다면 친환경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tern, 2000; Verma et al., 2019). 
따라서 이타주의와 이기주의를 함께 고려하여 지속가능

여행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여행에 대한 결과인식에 따

른 집단별 지속가능여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

여행속성과 이타적·이기적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속가능여행에 대한 결과인식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집단 간 지속가능여행속성(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속성)과 이타적·이기적 가치의 차이를 분석하고,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에 따른 집단별 지속가능여행의

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속가능여행속성과 이타적·이
기적 가치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여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요인이 파악되

어 지속가능여행 확대를 위한 전략적 방안이 모색될 것이

며, 지속가능여행 상품 개발과 홍보에 실질적 정보를 제공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여행이 개인의 삶과 지

역사회의 복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촉

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것이다.

Ⅱ. 이 론 적 배 경

1. 지속가능여행과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

지속가능한 여행(sustainable travel)은 지역의 수용능

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하며 여행지역의 자연

환경과 문화를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주민과 여행가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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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시키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김태헌 외, 2016; 조용헌, 
2003). 지속가능한 여행은 여행지역의 환경, 사회 및 경제

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Lisse, 1997),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관광자원의 환경적인 면을 강조하여 생태적 지

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재민, 1999; 최성

훈, 2018). 지속가능한 여행은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관광(tourism)은 그것을 

구성하는 관계자들 간의 거래관계를 중심으로 정의되고 

여행(travel)이라는 개념은 주로 여행자의 행태를 설명한

다(조명환, 정선자, 2012), 여행자의 행동의도인 선택에 

초점을 두는 본 연구에서는 여행(travel)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여 지속가능한 여행을 여행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

하고 사회문화를 존중하는 환경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여

행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여행은 개인이 가지는 지속가능한 여행에 

대한 결과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어떤 현상이

나 개인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인식은 이타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타인이나 사회에 부정

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Groot & 
Steg, 2009). 지속가능한 여행 결과에 대한 인식은 타인의 

복지를 위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잠재적인 결과를 인지하

는 것이며, 이 결과는 심리적인 것과 행동적인 것을 포함

하는 것으로 결과인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을 위해 자

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의사 결정 

시에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행동을 하게 된

다(Schwartz, 1968). 
결과인식과 지속가능 행동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현재 환경문제에 대해 느끼는 개인의 인식이 높을수록 친

환경적인 행동을 하며(Dunlap & Catton, 1979), 환경문

제 심각성과 책임감을 강하게 느낄수록 적극적으로 환경

관리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chahn & 
Holzer, 1990). 결과인식과 지속가능여행과의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공정관광의 결과인식 및 행동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한 연구에서 공정관광에 대한 결과인식이 높

을수록 공정관광 행동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조명환, 정
선자, 2012), 지속가능한 여행수단 사용에 대한 연구에서 

결과인식은 지속가능한 여행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iu et al., 2017). 또한 플라스틱 폐

기물을 줄이려는 행동 의도에 대한 결과인식의 영향력을 

파악한 연구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인

식이 높을수록 지속가능한 여행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Badawi et al., 2024), 자신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

는 부정적인 결과를 인식할수록 이를 최소화하려는 동기

가 강화되어 지속가능한 여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ng et al., 2023).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속가능여행에 대한 행

동 의도는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여행 결과인

식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지속가능여행의도에 미치는 지

속가능여행속성과 이타적·이기적 가치의 영향력을 살펴

보았다.

2. 지속가능여행속성 

속성은 소비자의 지각을 통하여 이미지를 형성한 후 의

사결정 및 사후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요소로 선택여

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공기열, 2003). 
지속가능여행이 가지는 다양한 측면의 속성은 소비자의 

여행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동기유발이 되어 지속가능여

행으로 이어지게 하는 영향 요인이 된다. 지속가능여행속

성은 책임관광, 공정관광, 공정여행의 속성 연구에서 주

로 진행되어 왔는데, 박미혜(2010)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

를 통해 공정여행 경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구성요소를 

나눔과 봉사, 환경과 동물보호, 함께 만들어가는 여행, 소
통과 관계, 소비에서 체험으로, 윤리성과 공정성, 성찰하

는 삶으로 범주화하였다. 공정여행경험을 포괄하는 본질

은 인간과 환경, 동물 복지를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의 구

성요소와 관련된다고 제시하였다. 
해외여행 경험자의 공정관광 인식에 대해 조사한 연구

에서는 여행속성이 경제적 도움, 문화존중, 환경보호로 

범주화되었다(박정하, 2014). 경제적 도움은 여행지 현지

의 음식을 사먹는 것과 현지인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구입하는 것 그리고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를 이용

하여 현지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

며, 문화존중은 현지 문화와 종교 존중, 현지인이 거부감

을 느끼지 않는 옷차림 착용, 현지인을 존중하는 행동을 

나타내며, 환경보호는 여행지의 자원(물, 전기 등)을 아끼

고, 동식물로 만든 기념품을 구입하지 않으며, 동물쇼나 

투어를 하지 않는 행동으로 구성되었다.
최영정, 최규환(2010)은 책임관광 속성을 경제적, 환경

적, 사회적, 문화적 속성으로 도출하여 실증적으로 검증

하였다. 경제적 속성은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이

용, 현지 물품 구매, 현지인이 고용된 업체나 가게 이용, 현
지물가 존중을 나타내며, 환경적 속성은 환경적 오염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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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교통수단 이용, 적절한 쓰레기 처리, 멸종위기 동식

물 물건 구매 자제, 전기와 물 절약을 의미한다. 사회적 속

성은 지역민과 약속 지키기, 지역민과 조화되는 옷차림과 

행동, 여행지 언어 및 역사 전통 숙지를 나타내고, 문화적 

속성은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와 생활방식 이해, 관광지 

규범 준수, 문화적 금기행동 자제,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

유산 보호를 의미한다. 김미경, 김지은(2018)은 개별여행

객의 공정관광 참여행동 분석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는 여

행, 친환경 관광, 지역에 도움이 되는 관광, 지역 문화를 존

중하는 관광, 경제적으로 공정한 관광으로 속성을 분류하

였으며, 이재민(2018)은 사회문화적, 생태환경적, 경제

적, 역사적, 가치적 공정성으로 속성을 범주화하였다.
이태숙, 김철원(2015)은 여행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공정여행 속성 차원을 도출하였는데, 그 결과 

경제적, 사회문화적, 자연환경적 속성으로 제시하였다. 
경제적 속성은 현지에서 생산된 먹거리 이용과 현지 생산

품 구매,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나 음식점 이용 및 현지

인 가이드를 고용하여 적절한 임금을 보상하는 것을 의미

하며, 사회문화적 속성은 예의를 갖추어 현지인의 생활방

식과 종교를 존중하고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과 소통하고 

배려하며, 지역 음식과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

였다. 자연환경적 속성은 일회용품과 화학세제 사용을 최

소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며, 에너지를 절

약하는 행동으로 제시하였다(이태숙, 김철원, 2015). 신
희영(2023)은 공정여행의 선택속성이 고객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에서 공정여행 선택 속성을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속성으로 살펴보았으며, 최
은영(2023)은 공정여행 실천의지가 소신소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공정여행 속성을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
경적 속성으로 범주화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여

행속성을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속성으로 분류하여 

지속가능여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살펴보았다.  

3. 이타적 가치, 이기적 가치

개인의 가치는 다양한 신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며(Groot & Steg, 2007),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

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Baldi & Schwartz, 2003). 
친환경행동에 있어 개인적 가치는 친환경 행동을 결정짓

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Stern et al., 1999). 
이타적 가치는 자신을 가족이나 사회집단의 일원으로 

여기며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여 타인과 사회의 복지와 행

복을 추구하는 가치이다(Stern & Dietz, 1994). 이타적 가

치는 사회 정의,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보존, 평등, 자연과

의 조화, 평화, 다른 종에 대한 존중과 조화, 자연 보호로 

나타나므로(Stern, 2000), 이타적 가치는 환경 신념을 형

성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며, 높은 이타적 가치를 가진 이

들이 친환경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Groot & Steg, 2007).  
이기적 가치는 자신의 행복과 안락함, 성공과 부의 축

적과 이익을 추구하는 가치이다(양재장 외, 2014; Dunlap 
et al., 2000). 이기적 가치는 친환경행동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나(Groot & Steg, 2007), 개인의 

이익이나 편익과 관계된다면 친환경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tern, 2000). Kareklas et al.(2014)은 유

기농 음식과 관련된 연구에서 유기농 식품 구입은 개인의 

건강과 환경문제와 동시에 관련되므로, 이타주의와 이기

주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기적 가치는 

사회적 권력, 타인이나 어떤 사건에 영향력 있는 사람, 재
산, 권한이나 권위로 나타나는데(Stern et al., 1999), Groot
와 Steg(2008)는 사회적 권력, 물질적 부, 권위, 영향력으

로 나누고 살펴보았다. 
이타적·이기적 가치와 지속가능여행에 대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이타적 가치와 이기적 가치 모두 신 생태주

의 패러다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최용선, 김서용, 2015). 이기적 가치는 지속가능

한 여행 선택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Doran et al., 2017), 녹색 호텔에 대한 태도와 

선택에 있어서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Verma et al., 2019). 이타적 가치는 녹색 호

텔 선택 의도에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eng et al., 2015; Verma et al., 2019).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타적·이기적 가치가 

지속가능여행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타적·이기적 가치를 지속가

능여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살펴보았다. 

Ⅲ. 연 구 방 법

1. 연구문제

지속가능여행에 대한 결과인식에 따른 집단별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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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여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여행속성과 이타

적·이기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지속가능여행속성(경제적, 사회문화적, 환
경적), 이타적·이기적 가치, 지속가능여행

의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지속가능여행속성(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이타적·이기적 가치, 지속가능여

행의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

에서 지속가능여행속성(경제적, 사회문화

적, 환경적), 이타적·이기적 가치가 지속가

능여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4.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 수준이 낮은 집단

에서 지속가능여행속성(경제적, 사회문화

적, 환경적), 이타적·이기적 가치가 지속가

능여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20∼59세 이하의 소비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024년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전문

조사기관을 통하여 편의표집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최종

분석을 위하여 389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연
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STATA 17.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도구

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속가능여행속성(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이타적·
이기적 가치, 지속가능여행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속가능여행에 대

한 결과인식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K-medi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변수들의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하여 t-검증을 수행하였다. 또한, 지속가능여행 결

과인식 수준별 지속가능여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측정도구

지속가능여행에 대한 결과인식을 기준으로 지속가능

여행속성과 이타적·이기적 가치가 지속가능여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

여행속성(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이타적·이기적 

가치, 지속가능여행의도, 지속가능여행에 대한 결과인식

을 측정도구로 선정하였다. 각 변수의 측정 문항과 

Cronbach’s α값은 <표 2>와 같다.

1) 지속가능여행속성

지속가능여행속성은 신희영(2023), 최은영(2023)의 연

구를 기초로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하위 영역은 경제

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속성으로 구성하였다. 경제적 속

성은 여행 중 직간접적으로 지역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행

동을 의미하며, 사회문화적 속성은 여행 중 지역의 문화를 

알고,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환경

적 속성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행

동을 의미한다. 도구의 측정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

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속가능여행속성의 수준이 높

구분 N (%) 구분 N (%)

연령

20대 96 (24.68)
성별

남성 197 (50.64)
30대 97 (24.94) 여성 192 (49.36)
40대 97 (24.94)

월소득

(단위:만원)

200미만 39 (10.03)
50대이상 99 (25.44) 200이상-400미만 174 (44.73)

학력

고졸이하 22 ( 5.66) 400이상-600미만 94 (24.16)
대졸 309 (79.43) 600이상-800미만 45 (11.57)
대졸초과 58 (14.91) 800이상 37 ( 9.5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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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의미한다. 

2) 이타적 가치, 이기적 가치 

이타적 가치와 이기적 가치는 Groot와 Steg(2007), Stern 
(2000)의 연구를 기초로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타

적 가치는 다른 사람의 복지를 추구하는 행위를 중요한 가

치로 인식하는 반면, 이기적 가치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

는 행위를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도
구의 측정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이타적·이기적 가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지속가능여행의도

지속가능여행의도는 Han(2015), Hu et al.(2021), Shi 
et al.(2017)의 연구를 기초로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지속가능여행의도는 지속가능여행을 선택하고자하는 의

도를 의미한다. 도구의 측정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

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속가능여행의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지속가능여행에 대한 결과인식

지속가능여행에 대한 결과인식은 Liu et al.(2017), Fornara 

구분 문항
Cronbach’

 α
선행연구

지속가능

여행속성

(10문항)

경제적

(3문항)

나는 여행을 하는 동안 현지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이용하려고 노력한다.

0.80

최은영(2023)
신희영(2023) 

나는 여행을 하는 동안 수입품보다 현지 생산품을 구매하거나 재래시장을 

이용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여행을 하는 동안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노

력한다.

사회 

문화적

(3문항)

나는 여행을 하는 동안 그 지역의 음식을 맛보거나 전통문화를 이해하려

고 노력한다.

0.82나는 관광지 방문 전 기본적인 현지 언어와 정보를 습득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여행을 하는 동안 현지인의 생활방식, 종교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

려고 노력한다.

환경적

(4문항)

나는 여행을 하는 동안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0.83
나는 여행을 하는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한다.

나는 여행을 하는 동안 관광지의 물과 전기 사용 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여행을 하는 동안 되도록 걷거나 자전거 등을 이용하려고 노력한다.

이타적 가치

(3문항)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은 중요하다.

0.80

Stern(2000)
Groot & Steg
(2007)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복지 사회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갈등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기적 가치

(3문항)

나는 타인에게 영향력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0.82
나는 물질적 소유와 경제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권위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사회적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속가능여행의도

(3문항)

나는 지속가능한 여행에 참여할 의도가 있다.

0.93
Han(2015)
Hu et al. (2021)
Shi et al. (2017)

가까운 미래에 지속가능한 여행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는 지속가능한 여행을 할 의향이 있다  .
지속가능여행에 

대한 결과인식

(3문항)

관광객으로 인한 도시 혼잡을 지속가능한 여행으로 줄일 수 있다.

0.90
Liu et al.(2017)
Fornara et 
al.(2016)

여행시 발생되는 대기 오염을 지속가능한 여행으로 줄일 수 있다.

여행시 발생되는 에너지 소비를 지속가능한 여행으로 줄일 수 있다.

<표 2> 측정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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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2016)의 연구를 기초로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지속가능여행에 대한 결과인식은 지속가능여행을 선택

함으로써 여행시 발생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소비자의 지각 수준을 의미한다. 도구의 측정은 7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속가

능여행에 대한 결과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Ⅳ. 연 구 결 과

1. 지속가능여행속성, 이타적 가치, 이기적 가치와 

지속가능여행의도 간의 관계

지속가능여행속성, 이타적·이기적 가치와 지속가능여

행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
구 결과, 지속가능여행속성(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이타적·이기적 가치와 지속가능여행의도 간에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행 중 지역사회에 

경제적 도움을 주거나, 지역문화를 이해하며, 환경에 부

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행동 등 같은 지속가능여행속성

을 중요시할수록 지속가능여행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속가능여행속성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지속가능한 여행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화됨

을 보여준다. 다른 사람의 복지를 추구하는 행위를 중요한 

가치로 인식할수록,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중요

한 가치로 인식할수록, 지속가능여행의도가 유의하게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이타적 가치와 이기적 가치

가 서로 다른 동기에서 출발하더라도 지속가능한 여행 의

도를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지속가능여행에 대한 결과인식 수준의 군집화와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 수준에 따른 특성

지속가능여행에 대한 결과인식 수준에 따라 집단을 분

류하기 위하여 K-medi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 수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표 4>. 두 집단 간의 지속가능여행

에 대한 결과인식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7.24, 
p<.000). 집단 1은 231명이 포함되었으며, 이 집단의 지속

가능여행에 대한 결과인식 수준은 5.84(S.D=.62)로 전체 

평균 5.0(SD=1.18)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반면, 집단 2
는 158명이 포함되었으며, 이 집단의 지속가능여행에 대

한 결과인식 수준은 3.88(S.D= .79)로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여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 수준이 낮은 집

단으로 명명하였다.

1) 2) 3) 4) 5) 6)

지속가능

여행속성

 경제적    1)  1

 사회문화적2) .706***  1

 환경적    3) .422*** .468***  1

이타적 가치       4) .399*** .412*** .396***  1

이기적 가치       5) .189*** .241*** .208*** .258***  1

지속가능여행의도   6) .574*** .644*** .593*** .503*** .2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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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지속가능여행속성, 이타적 가치, 이기적 가치와 지속가능여행의도 간의 관계

구분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

t-test높은 집단(n=231) 낮은 집단(n=158)

M(SD) M(SD)

지속가능여행에 대한 결과인식 수준 5.84( .62) 3.88( .79) 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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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지속가능여행에 대한 결과인식 수준 군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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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 수준에 따른 지속가능여행 

속성, 이타적 가치, 이기적 가치, 지속가능여행의도의 

차이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지속가능여행속성(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이
타적·이기적 가치, 지속가능여행의도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 수준이 높

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지속가능여행속성(경제적, 사
회문화적, 환경적), 이타적·이기적 가치와 지속가능여행

의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 수

준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은 경제적 속성(5.20, 5.69), 
사회문화적 속성(5.35, 5.85), 환경적 속성(4.42, 5.39)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 수준이 낮

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은 이타적 가치(5.42, 5.94)와 이기

적 가치(4.59, 5.15)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속가

능여행 결과인식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은 지속

가능여행의도(5.09, 6.04)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즉, 지

속가능여행 결과를 더 높게 인식하는 집단은 여행 중 지역

사회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 지역문화를 이해하며, 환경

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행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

며, 다른 사람의 복지를 추구하는 행위와 자신의 이익 추

구의 행위를 모두 중요시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속가능여행 결과를 더 높게 인식하는 집단은 지속

가능여행을 선택하려는 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4.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의 지속

가능여행속성, 이타적 가치, 이기적 가치가 지속

가능여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의 지속가능

여행속성(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이타적·이기적 

가치가 지속가능여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다중회

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 팽창 요

인(VIF) 값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수들의 평균 VIF 값이 

구분
높은 집단(n=231) 낮은 집단(n=158)

t-test
M (SD) M (SD)

지속가능여

행속성

경제적 속성 5.69 (.84) 5.20 (.94)  5.44***

사회문화적 속성 5.85 (.77) 5.35 (.96)  5.66***

환경적 속성 5.39 (.91) 4.42 (.97) 10.00***

이타적 가치 5.94 (.76) 5.42 (.95)  5.92***

이기적 가치 5.15 (.01) 4.59 (.04)  5.22***

지속가능여행의도 6.04 (.71) 5.09 (.9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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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 수준에 따른 관련변수의 차이분석

구분 B SE β

(상수항) 1.41 .33

지속가능여행속성

경제적 .15** .05 .18
사회문화적 .30*** .06 .32

환경적 .12** .04 .16
이타적 가치 .25*** .05 .27
이기적 가치 -.03 .03 -.04

 F  46.84***

  R2  .510

adj.R2  .499

<표 6>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의 여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n=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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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여행속성과 이타적·이기적 가치가 지속가능여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 지속가능여행에 대한 결과인식을 중심으로 9

- 685 -

2.01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지속가

능여행속성의 모든 하위 영역(경제적 속성 :β=.18, 사회

문화적 속성 : β=.32, 환경적 속성 : β=.16)과 이타적 가치

(β=.27)는 지속가능여행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이기적 가치(β=.-.04)는 지속가능여행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델의 설명력은 49.9%로 나타

났다. 
즉,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여행 

중 현지에서 생산된 먹거리나 현지 재래시장을 이용하며, 
지역문화를 이해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

화하려는 노력이 증가할수록 지속가능여행의도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사람의 복지를 중요

한 가치로 인식할수록 지속가능여행의도가 더욱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 수준이 낮은 집단의 지속

가능여행속성, 이타적 가치, 이기적 가치가 지속

가능여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 수준이 낮은 집단의 지속가능

여행속성(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이타적·이기적 

가치가 지속가능여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다중회

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 팽창 요

인(VIF) 값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수들의 평균 VIF 값이 

2.14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지속

가능여행속성의 하위 영역 중 사회문화적 속성(β=.38), 

환경적 속성(β=.30)이 지속가능여행의도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속가능여행속성 중 경제적 

속성(β=.13)과 이타적 가치(β=.10), 이기적 가치(β=.03)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델의 설명력은 45.8%
로 나타났다. 

즉,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여행 중 지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현지 생활방식과 종

교를 존중하며, 현지 언어와 정보를 습득하려고 노력이 지

속가능여행의도를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이 지속가능여행의도를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여행에 

대한 결과인식에 따른 집단 간 지속가능여행속성과 이타

적·이기적 가치의 차이를 살펴보고, 지속가능여행에 대한 

결과인식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의 지속가능여행의도

에 미치는 지속가능여행속성과 이타적·이기적 가치의 영

향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함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여행속성(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과 이타적·이기적 가치는 모두 지속가능여행의도와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지속가능여행속성이 높

을수록, 이타적·이기적 가치가 높을수록 지속가능한 여행

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은 지속

구분 B SE β

(상수항) .50 .45

지속가능여행속성

경제적 .13 .08 .13
사회문화적 .37*** .08 .38

환경적 .29*** .06 .30
이타적 가치 .10 .06 .10
이기적 가치 .03 .05 .03

 F 27.57***

  R2  .476

adj.R2  .458

<표 7>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 수준이 낮은 집단의 여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n=158)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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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여행속성(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과 이타적·이
기적 가치 모두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지속가능여행

의도도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

우, 지속가능여행속성(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모든 

영역과 이타적 가치가 지속가능여행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다. 반면, 이기적 가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이는 여행 중 현지에서 생산된 먹거리나 재래시장을 

이용하며, 지역문화를 이해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화려는 노력이 지속가능여행의도를 증가

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

우, 지속가능여행속성 중 사회문화적 속성과 환경적 속성

만이 지속가능여행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경제적 속성과 이타적·이기적 가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이는 여행 중 지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현

지 생활방식과 종교를 존중하며,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

고 일회용품사용을 최소화화려는 노력이 지속가능여행

의도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여행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여행 결과

인식에 근거하여 적합한 지속가능여행속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타적·이기적 가치에 기반한 전략적 접

근이 요구된다. 
첫째,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모두에서 지속가능여행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지

속가능여행속성은 사회문화적 속성과 환경적 속성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여행 시 공통적으로 사회문화적 속성

과 환경적 속성을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지속가능한 여행속성으로 환경적 

속성과 사회문화적 속성이 중요하게 분류되는 결과와 맥

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김미경, 김지은, 2018; 신희영, 
2023; 최영정, 최규환, 2010). 따라서 지속가능여행을 활

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여행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속성과 환경적 속성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여행 상품의 순기능에 대해 홍보하는 경

우,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여행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

하며 지역주민과 상호 소통하는 행동이 가져다주는 여행

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부각할 필요가 있다. 현지의 전통 

음식과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인의 생활방식과 종교를 존

중하며, 여행 전 기본적인 현지 언어와 정보를 습득하는 

노력이 진정한 지속가능여행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여행지에 대한 사회문화적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시각적

으로 정리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환경적 속성의 필

요성을 제시하여 현지의 물과 전기 사용 등을 최소화하고, 
현지의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일회용품 사용과 쓰

레기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할 필요가 있

다. 여행 시 친환경 행동으로의 전환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여행 상품에 텀블러 제공 및 현지 쓰레기 수거방

법을 제공하여 다른 여행과의 차별화를 꾀하도록 한다. 이
러한 노력들은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 여행 뿐 아니라 개인의 일상

생활로도 확장되어 지속 가능한 행동을 촉진하고 공동체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이 높은 집단의 지속가능

여행의도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속성에 초점을 두

어야 한다. 지속가능여행에 대한 결과인식이 높은 집단은 

사회문화적, 환경적 속성 이외에 추가적으로 여행 중 직간

접적으로 현지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속성을 지속가능 

여행의 중요 속성으로 다룬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신희영, 2023; 이재민, 2018; 이태숙, 김철원, 2015; 최은

영, 2023). 여행하는 동안 대중화된 음식점보다 현지의 음

식을 사먹는 것으로 현지인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수입품보다 현지인들이 직접 만든 생산품을 구매하거나 

재래시장을 이용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고, 가능한 지역자

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

는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

향을 끼칠 뿐 아니라 동시에 여행가를 만족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온다(조용헌, 2003). 경제적 속성에 초점을 

둔 여행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

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경제적 복지와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

능여행의 경제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실질적 데이터를 

확보하여 이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제시한다면 지속가능

여행에 대한 보다 높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여행 중 행하는 의미 있는 행동들이 객관화된 지

표로 나타날 때 여행가들의 지속가능여행에 대한 선호와 

선택의 폭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셋째,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이 높은 집단에게는 이타

적 가치에 근거한 지속가능여행의 혜택을 확대 제시하여

야 한다. 이타적 가치는 자기초월 가치로 자신보다는 타인

과 사회 그리고 환경의 복지를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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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n & Dietz, 1994), 지속가능여행에 있어서도 핵심 요

인임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타적 가치가 

친환경 행동과 지속가능여행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Groot & Steg, 2007; Teng et al., 2015; Verma et al., 
2019). 따라서 지속가능여행을 장려함에 있어 개인적인 

혜택보다 타인과 환경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지속가능여행을 통해 좁게는 가족과 지인 넓게는 현

지인과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대

해 제시하고, 나아가 환경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이타

적 영향력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여행 결과인식에 근거하여 집단별 

지속가능여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여행속성과 

이타적·이기적 가치의 주요 요인들을 밝힘으로써 지속가

능여행 증진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안한 것에 연구의 의

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부 영향 요인을 사용

함으로써 지속가능여행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계를 파

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지속가능

여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지속가

능여행의 동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

속가능여행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보완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여행을 심도 있게 고찰할 필

요가 있다. 

주제어: 지속가능여행, 여행속성, 이타적 가치, 이기적 

가치, 여행의도, 결과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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