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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ealing tourism has been growing rapidly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restoration experience of rural
healing tourism by qualitative method. The restoration environment is based on nature, and rural areas are
the representative places for nature-based tourism.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meaning of
restoration experiences of rural healing tourism. An in-depth interview process was used as the primary qual-
itative research method for this study. Nine interviews were given and from a thematic analysis of the data,
six themes of restoration environments were emerged. The restoration environment of the rural settings are
as follows; being away, fascination, extent, compatibility, healing nature, and leisure activity. Attention restora-
tion theory provides a model that helps explai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ful for establishing effective marketing strategies through understanding the restoration environment in
rural healing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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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화된 사회에서 일상생활은 무거운 업무량, 스트레스, 대

부분의 앉아서 생활하는 생활방식 등으로 규정된다. 현대인의 

생활에서 업무의 부하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신체활동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개인적 자원이 더 이상 일상에서 

요구되는 것만큼 뒷받침되지 않을 때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느

끼게 되며, 스트레스는 관상동맥질환, 심장질환, 종양 등 질병의 

발생과 사망률을 증가시킨다(Kopp, & Rethelyi, 2004). 과다한 

업무 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개인의 웰빙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여가를 보내는 것은 

고갈된 자원과 피로한 주의력을 회복하도록 함으로써 스트레스

와 일상의 요구를 덜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회복환경과 관

련된 연구들에 의하면 자연환경과 관련된 여가활동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braham, 

Sommer-halder, & Abel, 2010). 비교적 최근 들어 관광이 갖는 

혜택에 대해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관광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ichards, 1999; Chen, & 

Petrick, 2013). 스트레스는 자칫 내부 자원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더 많은 

내부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또 다른 내부 자원을 얻을 수 있다

(Hobfoll, 1998).

회복은 스트레스 경험이 있는 동안에 형성된 개인의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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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말한다(Sonnentag, 

& Fritz, 2007).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경험에 대해 연구

가 이루어졌다(Kawakubo, & Oguchi, 2019; Korpela, Ylén, 

Tyrväinen, & Silvennoinen, 2008, 2010). 회복경험은 개인의 

에너지 자원을 복원하고 심리적, 주관적 웰빙을 유지하는데 도움

이 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많은 조직 상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Lee, Choo, & Hyun, 2016). 주의회복이론(Attention 

Restoration Theory)에서는 회복과 관련된 회복환경에 대해 설

명하고 있다. 주의집중이 계속되면 피로와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자연환경을 통해서 복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의회복 이론에 의하면 주의집중에서 회복할 수 있는 회복환경

의 구성요소는 ‘벗어남’, ‘매력성’, ‘범위성’, ‘적합성’으로 설명

되고 있다(Kaplan, 1995).

주의회복이론에서는 자연환경에 노출되면 집중력이 회복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편한 장소나 수면 등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자연은 심미적 이점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회복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Herzog, Ouellette, 

Rolens, & Koenigs. 2010; Kaplan & Berman, 2010). 특히 농촌

과 같은 자연적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개인에게 사색할 

기회를 주며, 풀리지 않은 문제를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Kaplan, & Berman, 2010). 주의집중은 인간의 정보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반면 그로 인해 생긴 피로는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의회복이론은 이러한 피로

에서의 회복을 이끄는 경험의 종류에 대해 설명한다. 자연환경은 

회복경험에 필요한 특성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며,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라는 큰 맥락에서 주의집중과 스트레스를 둘 수 있는 

통합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Kaplan, 1995).

농촌 치유관광은 치유를 주목적으로 하는 관광으로 농촌의 자

연환경과 자원이 핵심이 되며, 관광객과 환경, 관광객과 주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특성을 가진다(김경희, & 황대용, 

2019). 관광객들은 관광 목적에 따라 특정한 기대를 가지며, 농촌 

치유관광객들도 특정한 기대를 가진다. 기대는 어떤 행동이 특정 

결과나 목표로 이어질 가능성이나 특정 행동이 특정 결과에 뒤따

를 것이라는 순간적인 믿음이다(Schreyer, & Roggenbuck, 1978).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 이상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광에 

참여한다. 개인은 서로 다른 이유로 관광에 참여할 수 있지만, 특정 

목적의 관광이 특정한 결과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Andereck, 

McGehee, Lee, & Clemmons, 2012). 더 중요한 기대는 특정 

관광활동 참여나 목적지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가장 큰 역할

을 할 가능성이 높다(Schreyer, & Roggenbuck, 1978).

관광에서 물리적 환경이 주는 자극은 인지반응 뿐만 아니라 

감정반응을 유발하여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onovan, & Rossiter, 1982). 또한 여가활동은 불안과 우울증을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켜 질병을 예방하고, 신체적 건강

을 개선하며,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Coleman, & Iso-Ahola, 

1993). 많은 연구들을 통해 관광은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지효, & 나윤중, 2019; 김진옥, & 김남조, 

2019; Kawakubo, & Oguchi, 2019). 회복경험은 다양한 환경에

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개인이 정서적 애착을 느끼는 곳, 일상의 

좋아하는 장소에서도 강한 회복경험이 나타날 수 있다(Korpela, 

Ylén, Tyrväinen, & Silvennoinen, 2010).

아직 국내에서 농촌 치유관광객의 회복경험과 이를 위한 회복

환경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심층인터뷰를 

통해 치유관광객의 실제 사례를 탐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

한 상황이다.

질적 연구는 특정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와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오익근, & 김연선, 2006). 본 연구의 목적

은 정성적 접근을 통하여 농촌 치유관광객의 회복경험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농촌 치유관광에서의 회복환경에 대한 구조를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는 농촌 치유관광에서의 회복경

험과 회복환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무적으로 농촌 치유관광에서 관광객의 회복경험

을 효과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과 운영 전략을 수림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주의회복이론(Attention Restoration Theory)

회복환경에 대한 연구들은 종종 각기 다른 환경에서 시간을 

보낼 때 이루어지는 개인의 주의회복 경험 정도에 관심을 가져왔

다. 이러한 연구들에 바탕이 된 연구는 Kaplan, & Kaplan(1989)

과 Kaplan(1995)이 제안한 주의회복이론이다. 이 이론은 개인이 

하루의 요구와 임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의력을 필요

로 함을 가정한다. 또한 인간은 주의력을 위한 인지능력이 제한

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능력은 집중력이 높은 단계로 오래 

지속되면 감소하게 된다(Kaplan, & Berman, 2010). 주의집중을 

위한 심리적 자원이 고갈되면 정신적 피로가 따르게 된다. 정신

적 피로는 몇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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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피로한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일반적으로 작업수행의 제약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의 유

연성 저하를 가져온다(van der Linden, Frese, & Meijman, 2003). 

더 나아가 이 이론은 집중된 주의를 위한 심리적 자원의 회복이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는 핵심 요인임을 가정하고 있다(Kaplan, 

1995). 특히, 여가를 목적으로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시간을 보

내는 것은 환경적 특성이 개인으로 하여금 마음의 자유를 제공하

고 심리적 자원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회복의 과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크다(Kaplan, Kaplan, & Ryan, 1998). 회복을 위한 

환경이 되려면 심리적으로 일상적인 요구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매혹적이고, 참여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와 일관성을 가지며, 그 

환경에서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Kaplan, 1995; Hartig, & Staats, 2004).

인간은 자연환경에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Being Away), 탁트인 공간과 상황을 경험하며(Extent), 

내면적 동기에 적합하고(Compatibility), 매혹적인 자극을 경험

(Fascination)하게 된다(Kaplan 1995). 이러한 요인들의 조합은 

무의식적 또는 간접적인 주의를 촉진하고, 회복을 위한 자발적이

고 직접적인 주의를 돕는다(Kaplan, 1995; Staats, 2012). 자연에

서의 회복환경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Kaplan, 1995).

(1) 벗어남(Being Away) : 자연환경은 종종 회복 기회를 확대

하기 위해 선호되는 여행지이다. 산, 호수, 바다, 숲, 초원 

등은 모두 일상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전원적인 장소이다. 

많은 도시인들에게 일상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일상에서 벗어나 떨어져 있다는 느낌은 반드

시 먼 거리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환경도 종종 개인의 주의집중된 상태에 휴식을 주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된다.

(2) 매력성(Fascination) : 자연은 매력적인 것들로 풍부하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많은 것들을 제공한다. 자연이 

제공하는 많은 매력은 구름, 석양, 눈의 패턴, 바람에 움직

이는 나뭇잎 등 부드러운 매력으로 분류되고, 쉽게 주목을 

받는다. 이런 양식에 참여하는 것은 쉬우며,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남겨둔다.

(3) 규모성(Extent) : 먼 황야에서는 규모감이 쉽게 온다. 그러

나 규모감은 반드시 넓은 면적의 땅이 수반하는 것을 필요

로 하지 않는다. 비교적 작은 영역에서도 규모감을 제공할 

수 있다. 작은 영역이 훨씬 커보이도록 트레일과 경로를 

설계할 수도 있다. 소형화는 확대하지 않은 그 자체의 영

역으로도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다른 장치를 제공한다. 일본의 정원은 때때로 이런 장치들

을 결합하여 규모감과 연결성을 제공한다. 확장은 또한 

개념적 수준 이상의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역사적 유물

을 포함하는 설정은 과거와 과거 환경에 연결되어 더 큰 

세상에 연결되는 느낌을 촉진할 수 있다.

(4) 적합성(Compatibility) : 자연환경은 적합성이 특히 많이 

경험된다. 그것은 자연환경과 인간의 성향이 일치할 때 

생겨난다. 인근의 가까운 자연환경에서는 이러한 목표와 

목적에 맞는 상황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도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려는 사람들의 성향을 지원할 수 있

는 방법은 있다. 예를 들어, 공장근로자는 점심시간에 교통

체증과 산만함을 벗어나 평화로운 휴식을 위해 나무그늘

이 있는 자리를 찾던지 함으로써 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

비록 위에 제시된 회복환경처럼 자연적인 환경이 건축된 환경

보다 회복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회복과정이 단지 환경

적 특성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회복환경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람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회복을 촉진시키며, 사람과 환경과의 

거래, 경험 등 회복 과정이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Hartig, & Staats, 2004).

2.2. 관련 선행연구

최근들어 관광과 회복경험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광은 관광객들에게 회복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Sirgy, Kruger, Lee, & Yu(2011)은 여행과 관광객의 

웰빙(삶의 만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남아프리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질적연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행경험은 관광

객의 웰빙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n, Huang, & Petrick(2016)은 18세 

이상 미국인 777명을 대상으로 휴가에서의 회복경험을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휴가에서의 회복경험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Weng, & Chiang(2014)는 대만의 대학생 203명을 대상으로 

5가지의 실내⋅외 여가활동이 불안 감소 및 주의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걷기와 같은 적당한 여가활동이 

정신건강을 개선시키는 가장 좋은 야외활동으로 나타났다. 대화 

또한 불안을 줄이고 주의회복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드닝은 주의회복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 

서핑과 운동은 불안 감소와 주의회복에 모두 효과가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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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대상 시사점

Sirgy, Kruger, Lee, & Yu
(2011)

남아프리카 관광객
여행경험은 관광객의 웰빙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남

Weng, & Chiang
(2014)

대만의 대학생

걷기와 같은 적당한 여가활동이 정신건강을 개선시키는 가장 좋은 야외활동으로 나타남. 
대화 또한 불안을 줄이고 주의회복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드닝은 주의회복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인터넷 서핑과 운동은 불안 감소와 주의회복에 모두 효과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von Lindern
(2015)

스위스의 야생공원 방문객 벗어남에 대한 인식은 회복결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Chen, Huang, & Petrick
(2016)

미국의 휴가여행객 휴가에서의 회복경험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Chen, Petrick, & 
Shahvali
(2016)

미국인 관광객
여행 기간이 길수록 여행을 통한 회복경헙과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회복과 
관련된 근본적인 심리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스트레스 해소자로서 관광경험의 역할을 규
명함. 주말 여행도 업무 스트레스에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됨을 제시함

Kawakubo, & Oguchi
(2019)

일본인 근로자
휴가기간 동안의 회복경험이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직업에 대한 전념과 직업 만족을, 직업 
만족은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김진옥, & 김도영
(2015)

치유의 숲 방문객
휴식과 평온, 주의회복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며, 감정은 삶의 만족과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남

김진옥, 김남조, & 한승훈
(2016)

치유의 숲 방문객
자연을 통한 긍정적 감정조절과 자연 감정조절은 지각된 회복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김진옥, & 이충기
(2017)

치유의 숲 
치유프로그램 참여자

참여자들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긍정정서, 부정감정, 지각된 회복환경, 회복결과, 주관
적 활력도에서 사전/사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치유프로그램은 치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진효화, & 이계희
(2019)

중국의 산수실경
공연 관람 경험자

회복환경지각은 긍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김지효, & 나윤중
(2019)

제주도 관광객
탈일상동기의 ‘자아확장’ 요인은 정서적 치유효과에 영향을 주며, ‘자아발견’ 요인은 정서적, 
인지적 치유효과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농촌 치유관광의 회복경험 관련 선행연구

나타났다.

Chen, Petrick, & Shahvali(2016)은 미국인 776명을 대상으

로 분석한 결과 여행 기간이 길수록 여행을 통한 회복경헙과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회복과 관련된 근

본적인 심리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스트레스 해소자로서 관광

경험의 역할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주말 여행도 업무 스트레스에

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행 기간이 길수록 회복 

경험의 기회도 늘어남을 제시하였다.

자연환경은 인간에게 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회복환경을 제공

하는데 von Lindern(2015)는 스위스의 야생공원 방문객 115명

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각된 독립환경은 벗어남에 대한 인식

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벗어남에 대한 인식은 회복결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wakubo, & Oguchi(2019)는 800명의 일본인 근로자를 대

상으로 분석한 결과 휴가기간 동안의 회복경험이 창의력을 증진

시키고 직업에 대한 전념과 직업 만족을, 직업 만족은 삶의 만족

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치유관광객의 회복경험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

졌는데, 김진옥, & 김도영(2015)은 치유의 숲을 방문한 힐링관

광객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치유관광에서의 휴식과 평온, 주의회

복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며, 감정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였다.

김진옥, 김남조, & 한승훈(2016)은 치유의 숲 방문객 338명

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연을 통한 긍정적 감정조절과 자연 

감정조절은 지각된 회복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옥, & 이충기(2017)는 치유의 숲에서 치유프로그램에 참여

자들을 대상으로 치유효과를 분석하였다. 치유프로그램은 참여

자들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긍정정서, 부정감정, 지각된 

회복환경, 회복결과, 주관적 활력도가 사전/사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치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효화, & 이계희(2019)

는 중국의 산수실경공연 관람 경험자 41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회복환경지각은 긍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김지효, & 나윤중(2019)는 제주도 관광객 314명을 대상으

로 탈일상 동기와 관광지 현장체험, 치유효과 간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탈일상동기의 ‘자아확장’ 요인은 정서적 치유

효과에 영향을 주며, ‘자아발견’ 요인은 정서적, 인지적 치유효과

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관련 선행연구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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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농촌 치유관광객의 회복경험

을 분석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치유관광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

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In-depth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우선 조사대상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2019년 7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참여관찰조사와 면접조사는 8월에 

이루어졌다. 현장에서 관광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연구

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의사를 확인하여 동의를 후한 후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우선 응답자에게 

연구목적과 내용, 익명성 보장과 조사 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됨을 설명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정확한 기록을 위해 응답자

의 동의하게 모두 녹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많이 알려진 치유관광마을인 전북 완주

군의 안덕건강힐링체험마을에 방문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심

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안덕마을은 건강힐링체험마을을 컨

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주도형 영농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안덕마을의 위치는 모악산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 면

적의 절반 이상이 모악산 도립공원에 속해있어 자연경관이 우수

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마을은 마을에 있던 폐광을 활용한 한증

막 등 마을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건강힐링 상품을 개발해 운영하

고 있다.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유시설 및 프로그램으로는 

토속 황토한증막, 쑥뜸체험, 웰빙식당, 황토펜션, 한옥숙박, 마을

한의원, 옛금광동굴, 에코어드벤쳐 야외놀이시설, 장기체류 가

능 숙박시설, 웃음치료, 야외캠핑장, 숲산책로 등이 있다.

면접조사는 질문지를 활용한 반구조화된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자와 인터뷰에 운영에 대

한 지침을 교육받은 보조연구원에 의해 실시되었다.

면접조사를 위한 문항들은 치유관광의 회복경험에 대한 선행

연구(Chen, Huang, & Petrick, 2016; Chen, Petrick, & Shahvali, 

2016)를 바탕으로 구성되었고, 관련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문항

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예비조사 차원에서 2개의 심층면접이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문항이 수정⋅보완되었다. 이는 

이후의 심층면접조사의 진행방식과 조사설계에도 반영되었다.

면접조사 장소는 참여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마을 내 벤치나 

휴게장소에서 40분 내외로 진행되었다. 조사자는 응답자들에게 

신뢰감을 조성하기 위해 조사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익명성을 보장함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조사자와 응답자 간의 

어색함을 줄이기 위해 일상적인 소재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가벼운 질문과 여행경험담 등을 나누며 응답자가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질문 내용은 농

촌 치유관광에 대한 기대, 회복경험 등이며, 이는 개방형 응답자

들에게 질문으로 질문되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녹취된 인터뷰 내용들은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녹취록으로 정리하였으며, 부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은 반복해 들으며 검토하여 기록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

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응답자 연령대 성별 직업 거주지 여행 동반자

R1 50대 여성 주부 전북 전주시 가족

R2 50대 남성 회사원 충남 보령시 가족

R3 60대 남성 은퇴 전북 전주시 가족

R4 50대 남성 자영업 전북 김제시 없음

R5 70대 여성 은퇴 전북 전주시 친구

R6 30대 여성 회사원 인천 광역시 가족

R7 70대 여성 주부 전북 전주시 친구

R8 50대 남성 휴직 전북 전주시 없음

R9 40대 남성 회사원 인천 광역시 가족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3.2.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조사에서 얻은 모든 정보들을 분석하

기 위해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Spiggle, 1994). 자료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완성된 녹취록을 반복해 읽어 나가면서 주제와 

개념들을 녹취록 여백에 메모하며 범주화하는 개방 코딩(open 

coding)을 실시하였다. 이때 Spradley(1979)가 제시한 분류방법

으로 응답자가 언급한 단어들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읽으며 의

미를 분석하였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개방코딩을 통해 분류해 

놓은 자료들을 상위범주로 분류하고 범주화하면서 학술적인 용

어로 코딩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범주화된 자료들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전체적인 주제를 파악하였다. 정량적 연구와 달리 

질적연구에서는 단일 자료, 단일 연구자, 단일 연구방법으로 인

한 편견을 방지하기 위하여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통해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Decrop, 2004). 본 연

구에서는 치유관광 관련 자료를 통한 문헌 연구와 현장 참여관

찰, 치유관광객 인터뷰 연구방법들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법론 

삼각검증법(Method Triangulation)을 통해 연구의 신뢰성과 타

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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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농촌 치유관광에 대한 기대

농촌 치유관광 참여자들은 농촌 치유관광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나 방송을 통해 치유마을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고 가족 등과 함께 보내기에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생이 여기가 너무 좋다고 해서 오게 되었어요. 

가까운 전주에 사는데도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 번 식구들 데리고 왔었거

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니 생신에 모시고 왔어요. 

여기 오셨던 다른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에서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10년 동안 오셨다

고 하더라고요. 휴가 때마다 여기가 너무 좋아서. 저도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왔어요. 그런데 오는 

길에 안내판 같은 것이 없어서 처음엔 찾기 힘들더라구

요..한 번 알게되면 계속 오게 되지만요...”(50대/여성)

“TV를 보다가 우연히 이 마을이 나오는 걸 보게 

되었어요 집사람이 이런 곳을 좋아하거든요. 산속에 

있는 숯가마들을 많이 가봤는데 여기가 괜찮은거 같아

서 왔어요.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싶어서 휴가내고 

왔습니다.”(50대/남성)

“아는 친구가 여기를 추천해서 저도 오게 된 것인

데..처음엔 별 기대를 안하고 그냥 한 번 와 봤어요. 

그런데 와보니 일반적인 체험마을이랑은 다르잖아요..

특색이 있었어요. 찜질방, 펜션, 한의원 다 같이 있으니

까..와보니 여기 방문하는 사람이 많더라구요..집사람

이 평소에 등이 아프다고 하는데..여기 오면 낫는다고 

해요..그래서 오늘 또 뜸도 뜨고,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제가 집에서 손자를 돌보구 

있거든요..손자도 데리고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여기는 자연환경도 좋고 손자가 같이 와서 

뛰어놀기에도 좋은 곳 같아요..그에 비하면 비용도 

저렴하죠.”(60대/남성)

“예전에는 여행다니면 호텔에서 숙박했거든요.. 예

전에 전주에 처음 여행오면서 인터넷 찾아보다가 여기

를 우연히 알게 된거에요. 우연찮게. 그리고 나서 TV에

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다닌지 꽤 됐어요. 6~7

년 정도 된 거 같아요. 여기 알고 나서는 호텔 안다니고 

무조건 여기 와서 자고 인근에 여행도 다녀요. 집이 

인천인데 일부러 자주 와요. 오늘은 전남에 일보러 

갔다가 왔어요. 오늘 여기서 숙박까지 하고 내일 전주 

콩나물도 먹고 갈거에요.(30대/여성)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장기 체류중인 응답자의 

경우 오염이 안 된 자연환경 속에서 지내며 건강에 도움을 받고, 

외부환경과 단절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질병치료를 하는 중인데 이 마을에 4개월째 

머물면서 병원가는 날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몸이 아프니 도시에서의 생활과 단절하고 싶어

서 이 곳에 오게 되었어요. 자연적이고 산속이라 공기

도 좋고..전혀 오염이 안된 환경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곳이 제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생각에 오게 되었어요.”(50대/남성)

4.2. 농촌 치유관광의 회복환경

4.2.1. 환경적 요소

농촌 치유관광은 자연환경에서 단순히 쉬고, 여가를 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유적 활동, 관광이나 여가적 특성이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촌 치유관광이 

회복환경은 자연환경적인 요소로 벗어남, 매력성, 범위성, 적합

성이 있으며, 활동적 요소로 치유성, 여가성이 주요한 환경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4.2.1.1. 벗어남

참여자들은 도시에서 벗어나 조용하게 휴식을 취함으로써 기

분전환과 회복을 느끼고,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지낼 수 있다는 

점에서 편안함과 힐링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의 환경에

서 벗어나 있다는 느낌이 주의력을 환기시키고 휴식을 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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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저는 지금 공단이 있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공기도 안좋고 환경이 안좋아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

면 일단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곳에 오면 시골

의 한적함에서 그냥 기분전환이 되요. 오면서 남편이랑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다른 관광지나 도심으로 여행

가는 것보다 저는 여기가 좋더라고요.“(30대/여성)

“몸이 아프다보니 아무래도 조용히 쉴 수 있는 공간

이 필요해요.. 도시에서는 이렇게 쉴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근처에 마땅히 이런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도시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가까운 

도시에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와보니 참 좋은 거 

같아요. 여기 있으면 편안해요. 저 위쪽으로 올라가보

면 산책 코스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거의 안 오거든요. 

올라가보면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조용하게 사람도 

없고.. 누가 있어도 우리처럼 자연 속에서 건강을 좀 

다스리고 싶은 사람들 정도가 오니까.. 그 외에는 일반

인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크게 의식 

안하고 휴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은 거 같아

요.”(50대/남성)

“여기가 오염이 안되어 있고 친환경적으로 돼 있잖

아요. 도시와 가까우면서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런 

곳이 있었구나. 별천지 같아요. 갈수록 사람들이 질병

도 많아지고 정신적으로도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곳이 더 필요할 거 같아

요.”(50대/남성)

“일상에서 벗어나 한적하고 조용하게 있을 수 있어

서 좋아요. 나만의 시간이나 둘만의 시간, 가족들이 

조용하게 시간을 갖기에 좋죠.”(50대/남성)

4.2.1.2. 매력성

농촌 치유관광객들에게는 농촌성을 느낄 수 있는 풍경, 시골

길, 동굴, 음식, 주민, 정서와 분위기 등이 중요한 매력물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힐링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타고 오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마을까지 좀 

걸어들어와야 되거든요.. 이정표가 없어서 감으로 걸어 

올라왔어요. 찾아오기에 다소 어렵다고 느꼈어요. 그런

데 막상 마을길에 들어서니 오는 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계속 풍경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보면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감탄사가 나올 정도에요. 풍경

도 좋고 여기는 바깥세상과 공기가 다른 거 같아요. 

도시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공기부터 다른 

것 같아요. 오면서부터 너무나 좋았어요..”(50대/여성)

“여기에 와서 쑥뜸도 하고 찜질도 해봤어요. 여기에

는 다양하게 즐길거리가 많더라구요.. 동굴도 있고 

에코 어드벤처 야외놀이터에서... 잠깐 놀기도 하고 

산책해요. 저녁에는 인근에서 토속적인 밥도 먹구

요.”(30대/여성)

“여기 한 번 온 사람들은 처음에만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꾸준히 올 거 같아요. 저희도 몇 년째 다니니까.. 

처음에 찾기가 힘들어요. 접근성. 여기 팻말이 별로 

없어요..시골스러운 팻말이 하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요. 한 번 오면 괜찮은데 깊숙이 있어서.. 도로에서서 

인접해 있으면 편할텐데.. 주말엔 사람이 많아서 저도 

금요일 토요일엔 잘 안와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앉을 

자리도 없이 꽉 차거든요. 저는 한적할 때 조용하게 

쉬며 여유를 즐기기 위해 평일에 주로 와요”(40대/남성)

“도시에서는 찜질방에 개인 휴대폰 충전기도 못쓰

게 하고, 음식도 못가져오게 해요.. 예전에 도시에서 

충전기 꽂아놨다가 없어진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는 충전기를 꽂아놔둬도 아무도 손을 안대고 직원들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손님들이 음식을 싸와도 뭐라고 

안해요.. 그래서 손님들이 직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

기도 해요.. 그런게 시골의 정서인 것 같아요. 시골의 

정이 느껴져요. 상업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점이 

저는 좋더라구요..여기 직원들도 모두 마을 주민이신 

것 같더라구요..수건들도 빨아서 여기서 개키고 하시

는 것을 보면서 깨끗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계산적이

고 상업적으로 한다면 나도 같이 계산적이 될텐데.. 

여긴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정서적인 힐링도 큰 것 같아요.”(30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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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범위성

참여자들은 농촌 치유관광에서 반드시 넓은 자연환경이 아니

어도 창밖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야외의 자연을 통해 자연속에 

있음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담하지만 자연적이고 농촌

다우면서도 세심한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농촌에 있는 이런 곳들이 너무 바뀌지 않으면 

좋겠어요. 새로 개발을 하고 도로를 내고 변화되는 

것이 아쉽더라구요.. 옛날 도로 그대로가 좋은데.. 현지 

사람들은 개발이 되는게 좋겠죠. 저희같은 관광객 입장

에서는 도심에서 시골로 여행 오면 시골 같은 느낌이 

나야되는데.. 자꾸 새건물 생기고 도로가 넓혀지고, 

여기저기 공사를 하니까 싫어요. 차로 드라이브를 해도 

길이 구불구불하고 양 옆에 논도 있고 나무도 심어져 

있고 하는게 좋아요.. 그런 환경이 눈의 피로도 풀리고 

기분이 좋거든요. 도로 개설한다고 논 같은 거 다 

없애고 다리 만들고.. 이런거는 낭비라고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가 좋은데 뭘 이렇게 새로 개발을 하는지 

물론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는 새로 개발하면 금전적인 

혜택도 있고 좋은 건 있겠지만.. 외부에서 온 관광객 

입장에서는 옛스러운게 좋은데... ”(40대/남성)

“여기는 장점이 계곡도 있고 숲에 완전 쏙 들어와 

있으니까 알면 계속 오게 되요. 도시에 있는 찜질방은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규모는 작지만 관리하기도 좋으니까 관리가 잘 되어 

깨끗해요. 시골이니까 바로 앞 자연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규모는 작지만 창 밖을 볼 수 

있고 실내에서도 야외를 볼 수 있어서 자연 속에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30대/여성)

“이렇게 아담한 곳이 저는 좋아요.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하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낡은 

부분만 약간 리모델링하고.. 그런 관리가 좋은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이곳이 좋은 거예요. 농촌다우면서도 

적절한 관리와 손질.. 이런 것들이 세심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요.”(40대/남성)

4.2.1.4. 적합성

농촌 치유관광은 참여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일치하는 환경

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은 맑은 공기와 환경, 

자연 속에서 접하는 환경에 대한 감수성, 날씨 등에 대해 자신들

이 요구하는 바와 농촌 치유관광이 충분히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보다도 환경이 좋고, 시설도 괜찮고, 도시보다 

훨씬 나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농촌이라면 사람들이 

허술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와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인상적이고 음식도 맛있고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어머니도 관절이 안 좋으시니까 여기에 

오고 싶어하셨어요. 맨날 침 맞고 그러셨는데 여기 

오니까 여기에도 한의원이 있고, 가족들과 함께 와서 

그런지더 더 편안하고 좋다고 하시네요..”(50대/여성)

“전에 이 건물 앞에 처마가 있었어요. 나가면 빗소리

도 들을 수 있고 내 몸이 자연 속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도시에 살다 보면 찜질방이 모두 건물 

안에 있잖아요. 여기는 문 열고 나가면 처마 밑에 

앉아서 비 내리걸 볼 수 있는데.. 그 풍경을 보는게 

참 좋더라구요.”(30대/여성)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녀요.. 이동하면서 힘들고 지

방에 내려가는 게 껄끄럽고 피곤하다 느낄 때 여기를 

들리면 그런 게 없어져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내려가서 하룻밤 푹 자고 와야지 이런 마음이 있죠. 

특히 겨울 같은 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날씨 춥고 

이러면 생각이 나요. 여름철에는 좀 덜 한데 여름철에 

날씨가 더워도 여기는 도시보다 시원하잖아요. 제가 

사는 인천 같은 경우는 공장지대가 많아요. 공기가 

안 좋아요. 공업지역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내려

오고 싶고.. 여기 와서 살고 싶죠.”(40대/남성)

4.2.2. 활동적 요소

4.2.2.1. 치유성

참여자들은 자연환경 속에서 쉬는 것 뿐만 아니라 찜질, 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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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치료, 쑥뜸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측면으로 치유적 속성을 

가진 활동을 통해 회복경험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

유관광 참여자들이 다양한 치유적 목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농촌 치유관광에서 주의회복에 도움이 되는 자연환경 뿐만 아니

라 치유적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가 근육이 안좋고 관절이 안좋아요. 그때 와서 

황토찜질을 하고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몸이 가벼

워지더라구요.. 동네에도 찜질방이야 많죠.. 여기저기 

찜질은 많이 다녀봤지만 여기가 너무 좋아서 인상에 

남아요. 차가 없어서 오기가 불편하지만 시간만 되면 

자주 오고 싶어요. 시간 되는대로 어머니 모시고 오고 

싶은 곳이에요. 너무 좋아요 저는 건강적 측면에서 

치유효과도 좋고.. 그래서 휴가 내고 왔어요..”(50대/

여성)

“제가 근육 이완이 잘 안되고 류마티스가 있어서 

몸이 안좋아요. 이런 곳이 저한테 꼭 필요하거든요. 

집근처에는 이런 데가 없어요. 목욕탕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너무 좋더라고요. 효과가 확실히 있더라

고요. 제가 침은 맞아보지 않았는데 한 번 체험해보고 

싶고. 다른 곳 많이 다녀봤지만 여기가 좋더라고요. 

근육 이완도 잘 되고, 피로도 회복되고, 몸도 훨씬 

가벼워지는게 느껴져서 좋더라고요.”(50대/여성)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집안일을 하다보면 근육통

이 있는데.. 여기에 오면 근육통 같은게 좋아지더라구

요.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상쾌함을 느겨요.. 친구랑 여기와서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놀다가면 몸도 기분도 좋아져요”(70대/

여성)

“여기 있으면 참 좋아요. 좋다는 게 느껴져요. 여기 

오기 전에는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몸이 아프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여기에 오니

까 정신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산책을 아침마다 사람들이랑 같이 가거든요.. 

장기체류객들이랑 같이 가서 체조도 하고 아침에 산에

도 올라가는데 30분 걸려요. 오후에 시간이 되면 밖에

도 나갔다오고 운동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 

같이 아픈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많이 

없어요.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치유

할 수 있는 데가”(50대/여성)

“저는 여기에 와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밖에 

있을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 와서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스트레스 같은 걸 접어 넣어버리니까 

몸도 자생적으로 좋아졌겠지만.. 경치 좋고 조용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하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50대/남성)

“여기서 아침에 산에 올라갔다 오고 사람들이랑 

같이 웃음치료도 받고 하루의 시작을 즐겁게 해요. 

여기서 장기투숙하시는 분들하고 건강에 대한 정보도 

많이 교환하지요. 요즘 워낙 질병도 많고 연세드신 

분들도 많아서 이런 곳이 있다는게 좋은 것 같아요”(50

대/남성)

“평소에 스트레스 받고 그런게 여기와서 찜질도 

하고 쉬어가면 편안함이 있어요.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안정감이랄까.. 여행 비용도 다른 데에 비해서 저렴하

고 시설대비 괜찮은 거 같아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다른 지역에도 많이 돌아다녀봤지만 여기처럼 편안한

데는 없었어요. 예전에 일을 쉴 때는요 한 달에 보름 

가까이 여기에 있었어요. 주변에 여행도 다니면서요.. 

그리고 잠은 여기서 자요. 그만큼 편안하니까”(40대/

남성)

4.2.2.2. 여가성

농촌 치유관광 참여자들은 질병 치료에 도움을 받고자 자연속

에서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

께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치유관광에

서는 치유적 혜택 뿐만 아니라 동반자들과 함께 치유를 경험하고 

여가를 보냄으로써 관광으로서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치유적 환경의 구성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는 이 마을에 가족들과 함께와서 웰빙식당에서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로컬푸드로 식사도 하고, 황토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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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에서 숙박도 했었거든요. 어머니는 여기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하시니까 좋아하시더라구요...”(50대/남성)

“마을 안에 에코어드벤쳐 놀이시설도 있고 너무 

좋은 거에요.. 공기도 좋고,, 어르신들이나 몸이 안좋으

신 분들을 모시고 오면 더욱 좋지요.. 시간 되는대로 

가족들하고 계속 오고 싶어요.. 아무튼 저는 여기가 

마음에 들고 여행지로 너무 좋아요...”(50대/여성)

“집사람과 여행 이렇게 오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고, 여기 와서 좋은 거 보면 피로가 풀리지요. 

평소에도 산림욕장을 많이 가요. 다른데 여행가도 숙박

은 산림욕장에 예약을 해서 숙박하는 편이죠. 자연에서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에 있으면서 쉬는

게 그냥 좋은 거죠. 자연속에서 여가를 보내는 자체가 

즐거움이죠.”(50대/남성)

“저는 나이가 좀 있다보니.. 제 연령대에 있는 사람

들이랑 모임이 있을 때 여기를 함께 오기도 했어요. 

황토방에서 숙박도 하구요.. 그리고 평소에 마음에 

맞는 친구랑 같이 종종 와요.. 공기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해서요. 친구랑 둘이 얘기하면서 찜질하고 쑥뜸도 

해보고 놀다가 가요.”(70대/여성)

“공기가 너무 좋고 저 같은 환자들이 있기에는 무료

하지 않고, 볼거리도 있고, 주말 되면 사람들도 많이 

오고.. 혼자 있고 싶으면 저 위에 가서 놀고.. 그리고 

또 가깝잖아요.. 전주랑. 언제든지 나가서 볼일도 보고 

다시 여기로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좋아

요.”(50대/여성)

“가족들과 함께 와서 집사람은 뜸도 뜨고, 침도 

맞고.. 저는 에코어드벤쳐에서 손자랑 같이 놀았어.. 

여기 와서 하루종일 치유도 하고 가족들과 놀고, 지역

에서 재배하는 힐링음식도 먹고 좋아요.”(60대/남성)

“저는 이 마을에 2개월 머물다가 건강이 좋아져서 

지금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가끔씩 함께 지냈던 숙박객 

동료이 생각나서 다시 놀러와요.. 여기서 그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고 시간을 보냅니다.”(50대/남성)

“가족들이 모일때 한 번씩 여기 와서 모이는 것도 

좋을것 같아요... 가족들이 함께 찜질하면서 대화 많이 

하시잖아요. 삼삼오오 모여서.. 며느리라던가 사위라

던가 그 집이 불편할 수 있어요. 이런 데서는 대화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40대/남성)

4.3. 농촌 치유관광을 통한 회복경험

농촌 치유관광을 통한 회복경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참여

자들은 일상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하며 스트레스에서의 회

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상과 단절된 정신적, 

신체적 이완과 숙면 등 깊은 휴식을 통해 심신의 일상회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이런곳이 너무 좋아서.. 이런 농촌에서 사는

게 꿈이에요. 이 근처에 농가주택이나 이런데 있으면 

구입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땅값까지 알아봤는데.. 

좀 비싸더라구요.. 폐가나 이런 곳 있으면 사놓고 별장

처럼 쓰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이루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이런 

곳에 한 번씩 왔다가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50대/남성)

“저는 이 마을에서 2개월 정도 머물다가 건강이 호전

되어 지금은 집에 돌아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얼마 안 있었지만.. 다른 것 보다도 자연속에서 

생활하면서 조용하고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좋더라구

요.. 여기 뭐 즐기러 왔나요.. 쉬러왔지.”(50대/남성)

“저희 가족은 여기오면 마음이 되게 편하고 좋아요. 

여기오면 잠도 잘 자고.. 동생들하고도 왔었고, 친정엄마

도 두어 번 모시고 왔었어요.. 오신 분들은 모두 몸도 

마음도 개운하다고 너무 좋아하시죠.”(30대/여성)

“여기 오면 일단 공기가 좋고 쉬는 동안에 눈이 

맑아져요. 그냥 와서 쉬어 가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려요. 집에서 집안일하고 오면 몸이 무거운데 여기서 

쉬는 동안 몸도 가벼워지고 눈이 밝아진 거 같아요. 

찜질방도 좋아요. 다른 데보다. 고온도 좋고 저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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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고 우리가 느끼기에 좋으니까 오는 거지.. 찜질방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여기 와서 

쉬었다 가면 기분도 상쾌하니 좋고. 정말 힐링이 되지

요.. 우리 나이에 많은걸 바라지는 않는데.. 좋으니까 

오는거지요”(70대/여성)

농촌 치유관광의 참여자들은 치유관광을 통해 회복경험을 하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 치유관광에서는 자연친

화적인 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치유적 측면 뿐만 아니라, 가족이

나 지인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힐링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서 관광적 측면도 회복경험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제 경험을 많이 이야기했어

요. 그래서 이 마을에 오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 친구도 제가 좋다고 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오겠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여기에서 효과를 느끼니까 저절로 

얘기를 하게 되더라구요.. 사람들이 다른데 가면 북적

북적하고 힘든데 여기오면 조용하기도 하고 좋은 게 

많다고 멀리서도 오시더라구요. 저도 모임이 있고 하면 

사람들이랑 다른데 안가고 여기에 같이 오고 싶어

요.”(60대/남성)

“복잡한데 보다 이런 조용한데 여행오게 되어 매우 

만족해요. 요즘 도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힐링

할 수 있는 곳을 찾는데.. 이런 치유마을을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을거라고 생각해요.”(50대/남성)

“여기와서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식구들이 됐든..

친구들이 됐든.. 또 한번 오려구요.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런데 와서 하루 이틀 보내고 가는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고 생각해

요”(50대/여성)

“인천에서 오래 살아서 지방으로 떠나보자 하던 

차에 내년에 전주로 이사 올 예정이에요. 전원주택을 

꿈 꿨는데 섣불리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살아보고 선택을 하자 해서. 전주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해요. 제가 이 근방으로 이사를 결정한 데에는 

이곳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40대/남성)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참여자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촌 치유관광에서 회복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를 벗어남, 매력성, 

범위성, 적합성, 치유성, 여가성으로 구분하여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구분 구성요소 내용

환경

벗어남
 도시의 삶, 일상에서 벗어남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지냄
 조용하게 휴식을 취함

매력성
 농촌성을 느낄 수 있는 풍경, 시골길, 음식, 주
민, 시골의 정서와 분위기를 경험

범위성
 건물 창밖을 통해 보이는 야외의 자연환경
 아담하지만 자연적인 농촌의 공간

적합성

 자연 속에서 느끼고 싶은 환경에 대한 감수성
 피로를 풀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보내고자 하는 
내면적 동기와 부합하는 특성

활동

치유성
 다양한 치유적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치유적 
속성을 가진 활동

여가성
 관광 동반자들과 함께 치유를 경험하고 여가

를 보내면서 관광으로서의 즐거움을 나눔

<표 3> 농촌 치유관광 회복환경의 구성요소

5. 결론

회복경험에 대한 연구들은 각기 다양한 환경에서 개인이 시간

을 보낼 때 주의가 회복되는 경험에 대해 연구해왔다. 본 연구는 

농촌 치유관광객의 회복경험에 대해 질적연구를 통해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농촌 치유관광마을을 방문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농촌 치유관광에 대한 기대, 회복경험 

등을 분석하였다.

농촌 치유관광객들은 자연 속에서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여행

하기에 좋을 것이라는 기대 또는 외부와 단절된 시간, 오염이 

안된 자연을 통해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치유관광의 회복환경은 

Kaplan(1995)가 자연환경에서의 회복환경에 대해 제시한대로 

벗어남, 매력성, 범위성, 적합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자연 속에서 여가를 보내기 위한 환경적인 측면만을 

고려했다면, 농촌 치유관광에서는 치유성, 여가성 등 활동적인 

측면 또한 중요한 구성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치유

관광에서는 치유라는 개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며, 관광활동

으로서 여행 동반자들과 함께 치유의 경험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

을 보낼 수 있는 여가성이 중요한 구성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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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치유관광객들의 회복경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상

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하는 동안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신

의 일상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 치유

관광에서는 치유적 요소 뿐만 아니라 관광적 요소도 회복경험을 

구성하는 중요한 회복환경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촌 치유관광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치유관광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방문객들은 처음에 구전이나 방송을 

통해 알고 방문하여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구체적인 회복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직 소비자들에게 농촌 치유관

광에 대한 이미지 형성이 미흡한 단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농촌 치유관광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회복경험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농촌 치유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농촌 치유관광에서 회복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로 자연환

경과 관련된 벗어남, 매력성, 범위성, 적합성 등 환경적 요소 뿐

만 아니라, 치유성과 여가성 등 활동적 측면이 중요한 구성요소

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촌 치유관광이 일반적인 농촌관광과 

달리 치유라는 개념이 도입된 관광이며, 농촌 치유관광도 관광의 

한 형태로서 관광적인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촌 치유관광 활동에서는 구체적인 치유활동

의 개입이 중요하다. 또한 관광활동으로서 여행 동반자들이 함께 

치유를 경험하고 관광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관광적인 요소

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농촌 치유관광객들은 치유관광을 통해 심신의 일상회복

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이 여가와 힐링의 장소

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농촌 치유관광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고객

관리를 통해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농촌 치유관광에서의 회복경험을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질적연구를 통해 현상을 범주화함으로써 농

촌 치유관광에서 회복환경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농촌 치유관광 운영자들이 

농촌 치유관광의 회복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질적연구를 통해 특정 대상지에 방문한 

관광객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상을 탐색적으로 분석한 결과이

기 때문에 전체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과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치유관광객의 의견을 다각도에

서 분석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검증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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