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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요약
ㄴ

 본 연구는 지역사회 비영리 공연 관람객의 동기와 지역사회만족도 간 매개효과로써 공연만족도와 관객충성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동기는 내적/외적으로 구분하여 관객의 심층적인 욕구를 알아보았다. 데이터 구축을 위해 지난 1년간 제주지역 비영리 

공연 관람 경험이 있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363명에 대한 설문자료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내적/외적 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공연에 대한 만족과 충성도는 높게 나타났지만(H1, H2, H3), 외적동기가 

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H4). 그러나 2가지 동기 모두 공연만족도를 매개하여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5,H8). 공연에 대한 만족이 지역사회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H6), 관객충성도는 

지역사회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H7). 관람동기의 경우, 지역사회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공연만족도는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H9). 관객충성도의 경우 내적동기는 매개효과를 보였지만 외적동기는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H10). 

동기-만족도-충성도-지역사회만족도는 순차적인 단계의 프로세스를 보였다(H11).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비영리 공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해당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따라서 지역 차원에서 제공되는 공연예술은 지역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써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표제어: 비영리공연, 관람동기, 공연만족도, 관객충성도, 지역사회만족도, 상향확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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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2년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BLI(Better Life Index) 지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삶의 만족도는 5.8점로 OECD 평균 6.7점에 한참을 

미치지 못하는 숫자를 보여주며 가입국가 중 35위

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

표한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국민 행복 수준이 

2021년(7.0점)에 비해 2022년(6.9점)은 소폭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복 수준의 감소는 정

치·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출산율 저하, 경제 

여건의 하락, 사회적 고립과 단절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문화예술 체험과 관람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과 

같은 감정적 정서를 향상시키는데(Lee and Heo, 

2018), 특히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이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 연구 결

과가 있다(Park et al., 2016). 그동안 삶에 대한 

만족과 문화예술 관람에 대한 만족 간의 선행연구들

은 문화예술의 수준, 관람횟수 등과 같은 지역사회 

문화적 여건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만족과 긍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Kim and Choi, 

2018).

이러한 문화적 여건은 지역사회에서 문화적 활동

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인구 

구성, 경제 상황, 인프라 등을 포함한 지역적 환경과 

함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공연예술과 같

은 문화적 활동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문화적으로 연

결되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일원감과 상호

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에서 문화적으

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면 그 지역의 이미지와 

명성이 상승할 수 있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편, 비영리 공연이 개최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공

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의 권익 옹호 활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비영리 조직의 설립목적과도 

같다고 볼 수 있는데(O’Neil, 2014), 이러한 결과

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공연 서비스에 대한 지속

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민들의 공연 참여를 유도하

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면서 지역사

회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역사회의 문화적 경험과 관련하여 공연예술에

서의 성공적인 관계구축을 위해서는 고객 동기에 대

한 분석 뿐 아니라 신뢰, 만족 및 몰입 간의 관계품

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Dorsch et al., 1998). 

다시 말해 관람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 분석뿐만 아

니라 공연예술의 관람 후 경험에 대해서도 고려되어

야 한다. 즉, 공연예술의 만족도와 추후 행동의도를 

조사하여 동기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공연예술

이 관객에게 제공되는 목적을 연구하는 것과도 같

다.

공연예술이 지역사회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몇 연구에도 불구하고, 실증적으로 분석

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서 출발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관점을 분석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공연예술의 가치를 높이려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 또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

해 입증된 자료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

정기관과 공연기획사, 공연예술단체와 같은 공연예

술 현장을 통해 지역민에게 더 나은 문화예술 경험

을 제공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비영리 공연 관람동기

공연산업에서도 동기는 다양하게 적용되며 각 동

기의 개념은 공연을 관람하는 관람객들의 욕구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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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Deci and 

Ryan(1985)은 인본적인 개념과 인지적인 개념을 

통합하는 시도로서 동기의 유형이 외적/내적 2가지

로 구분된다는 기존의 개념을 넘어서기 위해 자기결

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을 제시하

였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사람들의 타고난 성장환

경과 심리적 욕구에 대한 사람들의 동기부여와 성격

에 대해 설명하며, 사람들이 외부의 영향과 간섭없

이 선택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개인의 행동은 개인에게 부여된 

동기에 의해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고 정리할 수 있다. 이후로도 동기에 관한 연구는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내적동기, 외적동기, 무동기 

3가지로 구분되며, 연구분야나 이론에 따라 다차원

적으로 개념화되었다.

내적동기(intrinsic motivation)는 참신함과 도전

을 추구하고 자신의 역량을 확장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이다. Deci(1975)는 행동 유발 근원에 대해 활

동 그 자체에서 유발되는 흥미, 즐거움, 성취감, 유

능성과 같은 개인의 욕구를 내적 동기라고 하였다. 

따라서 내적동기를 유지하고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

며 성장하는 것은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외적동기(extrinsic motivation)는 환경적으로 만

들어지는 행동의 이유에서 비롯되며, 외적 결과의 

유무로 판단할 수 있다. 이때의 외적 결과는 인센티

브나 보상, 처벌을 포함한다(Heystek and 

Emekako, 2020).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가

치 있게 여기는 결과가 성취감과 같은 내적 부분이 

아닌 외적 보상일 경우,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Hackman and Lawler, 1971).

무동기(amotivation)는 행동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행동을 하지 않거나 의지가 없는 상태

에서 행동을 한다. 이때 개인은 외부의 보상이나 처

벌의 압력이 주어져도 욕구가 생기지 않는 무기력한 

상태에 놓인다. 자신의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

으며 행동의 원인과 결과 간의 연계성을 지각하지 

못한다. 원하는 결과의 통제감이 결핍된 상태이며 

행동에 대한 조절을 할 수 없을 때 일어난다(Ryan 

and Deci, 2000). 행동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행동결과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

다.

공연산업에서 내적 동기로서의 관람동기는 관객

들이 공연을 통해 예술적인 활동이나 여가생활을 즐

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공연을 통해 감정적인 

연결이 형성되고, 예술적인 경험을 추구함으로써 내

부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기를 원한다. 예를 들

어, 관객이 음악회를 관람하여 아름다운 음악을 감

상하고, 예술적인 표현을 즐기는 것은 내적 동기로

서의 관람동기이다. 외적 동기로서의 관람동기는 관

객이 사회적인 인정이나 소속감을 얻기 위해 공연을 

관람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공연을 통해 특정한 그

룹이나 문화적인 소속감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자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공연이 유행이 되고 있거나 인기 있는 

아티스트의 공연에 참석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외적 동기로서의 관람동기로 볼 수 있다. 공연

에 대해 흥미나 관심을 잃거나 공연과 관련된 가치

와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 무동기적인 

상태에 놓인다. 관람객은 공연에 대해 동기를 가지

지 않고 관람을 하게 되며, 관람 후의 결과도 만족

스럽지 못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예

술 및 공연 관련 선행연구에서 무동기에 대한 측정

을 모두 제외하였기 때문에(Kim, 2009; Kim, 

2010), 본 연구에서 관람동기를 내적동기와 외적동

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2 공연만족도

만족이란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한 후에 

판단하는 지각된 성과를 기대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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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다(Oliver, 1980). 초기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만족을 감정 상태로써 정의하였는데, Howard and 

Sheth(2001)는 이를 소비자가 치른 대가에 대해 

적절하게 혹은 부적절하게 보상되었다고 느끼는 소

비자의 인지적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Hunt(1997)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비교, 

평가,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감정적 경험 수준이 만

족이라고 하였다. 한편, Sukhu et al. (2019)은 고

객 평가의 관점으로써, 만족은 소비자의 선택된 대

안이 그 대안에 대한 사전적 신념과 일치되었다는 

평가라고 하였다. Lee and Han (2022)은 평가에 

의한 고객의 감정 상태가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로서

의 평가, 제품이나 서비스 전반에 걸친 평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다.

Tse and Wilton(1988)은 고객의 만족은 사전적 

기대와 소비 후 지각된 제품성과 사이의 차이에 대

한 소비자 반응 차이라며 고객 경험의 사전 및 사후 

간의 측정을 중요하게 연구하였다. 이후 Babin and 

Griffin(1998)에 의하면 경험의 사전 및 사후 간의 

불일치와 지각된 성과 등을 포함한 일련의 경험에 

대한 평가로 유발되는 정서를 만족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연구에서 만족을 정의하기 위해 소비경험

의 중요성을 반영하였다(Kuo and Nakhata, 2019; 

Tang and Yu, 2021). 소비자는 특정 제품이나 서

비스를 이용한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다양한 심리

적 반응이 나타나며 이를 소비자의 최종 심리상태인 

종합적인 결합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소비경험

에 따른 인지적 상태(cognitive states) 관점에 의

하면, 고객만족을 구매자가 치른 대가의 보상에 대

한 소비자의 판단 결과이다. 고객의 평가

(evaluation)의 관점에서 고객만족은 고객의 욕구 

및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대한 평가이다. 고객

의 사전기대와 제품의 실제 성과 또는 소비경험에서 

판단되는 일치 및 불일치 정도와 같은 소비자의 인

지적 과정에 대한 평가로 정의할 수 있다. 정서적 

반응(emotional response)은 고객의 다양한 인지적 

상태가 형성된 후에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이다. 전

반적인 행동과 관련된 경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며 

감정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끝으로 고객은 인지적, 

정서적 반응이 결합된 만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satisfaction judgment)이 형성된다(Oliver, 

1980). Oliver(1980)는 고객만족을 인지적인 측면

의 만족개념부터 감정적인 측면까지 주목하였는데 

즉, 만족이란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느끼

는 감정 상태의 인지적, 정서적 판단 결과에 의한 

총체적인 평가 결과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공연예술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서 구매 

이후가 아닌 구매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

다. 즉, 세부적인 공연 경험에서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공연 외부적 조건

에서 그 요소를 추출하는 연구도 있다. Choi(2011)

는 제작사 및 광고신뢰 요인, 주연배우의 연기, 춤과 

같은 출연진 조화 요인, 세트 독창성, 가사내용, 출

연진 하모니와 같은 예술적 표현 요인, 배우연기, 가

창력과 같은 주연배우의 수준 등을 공연만족도 요인

으로 설정하였다. Koo(2013)는 무대구성, 배우, 연

출, 뮤지컬 내용, 공연장, 관람비용, 타인의 평가, 그

리고 지원서비스를 요인으로 설정하고 만족도를 분

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에 중점을 둔 감정적 상태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비영리 공연 관람객이 공연 서

비스 품질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갖게 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느낌만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는 공연

을 단순히 즐기러 온 집단뿐만 아니라, 외적 동기와 

같은 사회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는 관람객을 모두 

표본으로 선정한 연구의 성격을 고려한 것이다.

2.3 관객충성도

충성도는 마케팅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특정 제품

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헌신에 대한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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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쟁자들의 마케팅 노력과 타인의 영향에도 불

구하고 전환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특정 제품이나 서

비스를 반복구매하려는 가능성이나 경향을 의미한다

(Caruana, 2002; Oliver, 1980). 

충성도를 구분하는 관점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

게 연구되어왔지만, 크게 행동론과 태도론적 관점으

로 접근할 수 있다. 초기연구는 대부분 행동의 관점

으로서 실제 행동의 결과를 중점으로 연구되었다. 

즉, 실제 고객이 일정 기간동안 재구매하려는 성향

이나 결과를 측정한 것이다. 이후 의사결정 상황이

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인지적, 감정적, 의도적 

개념이 내재된 태도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Lee, 2010). 그러나 긍정적인 태도가 미래의 실제 

구매행위를 매번 보장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몇몇 학자들은 충성도를 통합적 관점으로서 행동

과 태도를 모두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관

점은 기존의 관점을 모두 종합한 것으로서 고객의 

심리적인 몰입과정과 실제 행동을 모두 측정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관점으로 평가되고 있다(Bloemer 

and Ruyter, 1998; Dick and Basu, 1994). 그러

나 구체적인 측정지표는 학자들 간 일치된 견해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Bowen and Chen(2001)은 

우호적 태도, 재구매의도, 추천의도를 변수로 제시하

였으며, Ruyter et al.(1988)은 선호적 충성도, 가

격 무차별성 충성도, 불만족 행동으로서 충성도를 

측정하였다. 이는 통합적 관점을 측정하는 지표가 

학자들마다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Boulding et al.(1993)는 만족과 

충성도를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에 따른 인과관계로

써 입증하였다. 소비자는 특정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만족을 하게 되면 호의적인 행동을 취할 의도가 높

아지며, 결국 만족의 결과변수로서 행동을 자리매김

하여 두 변수 간의 관계성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연

구하였다.

한편 고객만족도와 고객충성도의 관계가 반드시 

긍정적이거나 유의미하지는 않다는 주장도 있다. 

Oliver(1999)의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의 80% 이상

이 자동차 구매 경험에 대해 만족하였지만, 같은 회

사 내 다른 제품을 구매하거나 같은 제품을 재구매

하는 비율이 앞서 만족한 소비자의 절반도 되지 않

는 수치를 보였다. 이는 만족도 이외에 다양한 변수

들이 고객의 재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고객

은 자신의 구매를 정당화하기 위해 측정 만족을 높

게 체크하는 인지부조화론적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Oliver(1999)가 제시한 충성도의 

세 번째 단계인 능동적 충성도를 중심으로 관객충성

도를 정의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관객이 높은 수준

의 몰입 정도를 지녔으며, 마지막 단계의 측정법인 

실제 일어난 행동을 측정하는 것보다 측정이 용이하

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관람객의 충

성도에서 재관람의도, 추천의도, 구전의도를 하위 개

념으로 구분하였다.

2.4 지역사회만족도

지역사회를 어떤 범위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개념

의 차이를 보이는데(Choi and Ko, 2020), 지리적

인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행정구역과 같은 공간적

인 범위를 일컬으며, 사회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한

다면 서로 간의 관심사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구성

되는 지역사회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사회만족도는 사회학적 관심 분야의 한 영역

으로서, 지역사회와 만족의 개념이 합쳐진 것이다. 

Potter and Cantarero(2014)는 지역사회만족도를 

지역사회가 주민들의 요구를 얼마나 잘 충족시켜 주

고 있는가에 대한 지역민의 주관적 평가라고 개념화

하여, 주로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었다. Choi and Ko(2020)은 지역민의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지역 환경에 대한 관계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는데, 지역민의 평가는 이웃과의 관계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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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지역사회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총체적인 만족

의 정도로 볼 수 있다. 즉, 앞서 선행연구에서 만족

도를 개인의 기대와 욕구의 충족으로 정의한 것처

럼, 지역사회만족도는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

회가 개인의 기대와 욕구를 얼마나 충족해주고 있는

지에 대한 지역민의 평가로 정의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영리 공연예

술의 전부가 정부에서 제공하거나 후원하는 서비스

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비영리 공연

예술단체의 경우 지원금의 형태로 정부의 공연예술 

창작 및 교육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작업을 진

행할 수 있다(Jung, 2022).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할과 국민의 

행복을 연결해주는 이론에 대해 논의하고자 삶의 한 

영역에서의 만족이 다른 부분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확산(spillover)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

자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개인의 행복이 개

별 영역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하향적 관점을 

취했다. 이와 달리 상향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은 각각의 이벤트가 쌓여 해당 영

역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각 영역의 만족도가 

개인의 삶의 만족 또는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다(Sirgy et al., 2001). 

상향확산이론은 삶의 만족 중에서도 각 계층별 

만족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먼저, 삶의 만

족(life satisfaction)은 가장 상위에 있는 개념으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삶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의미

한다. 그보다 하위 계층으로는 영역별 만족(domain 

satisfaction)으로 가정, 여가생활, 직업과 같이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을 의미한다. 가장 하위 계층 혹은 

그보다 하위에 있는 만족에는 개별 영역에서의 정서

적 반응(affective responses within life domains)

으로, 중간 계층인 삶의 영역 안에서도 개별 사건에 

대한 만족을 의미한다. 즉, 상향확산이론은 가장 하

위 계층에서부터의 만족도가 축적되어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준다(Sirgy et al., 

2010).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비영리 공연과 지역사회

만족도 간의 관계를 예측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가설

본 연구는 지역사회 비영리 공연을 관람하는 사

람들의 동기를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로 나누어 분석

하였으며, 각각의 동기가 공연만족도와 관객충성도

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지역사회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과정에서는 변수 간의 

관계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분석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공연만족도와 관객충성도

를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지역사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동기는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는 심리적 욕구이며, 

만족은 이러한 욕구의 충족을 의미한다(Oliver, 

1980; Ryan and Deci, 2000). 소비자의 욕구를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동기와 만족 간의 관계 연

구는 다양한 분야의 여러 동기 요인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Ha(2013)는 대학생의 여가활동 동기가 대

학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연구하였다. 스

포츠 활동의 경우 내적동기와 외적동기 모두 대학 

생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스포츠를 

제외한 활동은 내적동기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였다.

편의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Kim and Shim 

(2017)의 연구에서는 기능적 가치, 진귀적 가치, 상

황적 가치 등이 고객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

지만 감정적 가치와 사회성 가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동기와 만족을 규명한 수많은 연구가 있다. 

Choi(2009)는 온달문화축제 참가자를 대상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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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기 중 일탈/호기성 요인이 축제의 만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다양한 연구에서 개인의 동기 수준이 높을

수록 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행동(추천, 구전, 재관

람)을 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Na and So(2017)

는 민화전시 관람객을 대상으로 교류동기, 지적동기 

요인이 재관람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상

탈출동기, 유능성동기 요인은 구전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Suh and Kim 

(2009)은 뮤지컬 관객을 대상으로 휴식추구와 자아

실현이 관람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고 Jung et al. (2022)는 무용 공연 관람객을 

대상으로 관객의 관람동기와 충성도 변수인 재관람

의도와 추천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Kim and 

Jun(2022)는 뮤지컬 관람객의 소비가치, 플로우, 

재관람의도, 구전의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동기 요인의 수

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비영리 공연 관람객의 내적/외적 관람동기가 공연을 

관람한 이후의 만족도와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지역사회 비영리 공연 관람객의 내적 관람동

기는 공연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지역사회 비영리 공연 관람객의 외적 관람동

기는 공연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지역사회 비영리 공연 관람객의 내적 관람동

기는 관객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지역사회 비영리 공연 관람객의 외적 관람동

기는 관객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족과 행동 간의 관계는 공연예술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

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왔기 때문이다. 여가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공연 분야에서도 만족과 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Lee et al. (2012)

는 서울, 경기지역 무용 공연장 관람객의 만족이 재

관람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Jeong and Park(2012)은 공연예술 서비스 

품질에 따른 지각된 가치, 고객만족과 충성도 간 구

조관계를 분석하여 고객만족이 고객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선행연구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클래식, 국악, 재즈, 무용 등

의 공연예술 장르에 구분 없이 공연을 즐긴 후의 만

족도와 향후 공연 참여 의도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Kim and Lim, 2020; 

Kwak and Moon, 2017; Park,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비영리 공연을 

즐긴 후의 만족도가 향후 공연에 대한 충성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을 설정

하였다.

H5. 지역사회 비영리 공연 관람객의 공연만족도

는 관객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여가생활을 즐기는 행동 자체가 삶의 만족

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

이 있다. 활동의 유형과 행복한 삶의 관계를 규명한 

Kim(2009)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문화예술, 관광, 

취미, 휴식과 같은 여가활동이 행복한 삶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Hur(2004)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의 참

여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중소도시와 농촌, 어촌지역 노인의 생활만족

도를 비교한 Oh(2007)의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노

인들의 경우 여가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Kim(2022)은 

문화예술 관람과 참여활동이 사회적 유대감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유대감이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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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여가활동 자체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만족

도는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의 일부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여가 행동 수준은 지역사회를 인지하

는 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지역사회 비영리 공연 관람객의 관객충성도

는 지역사회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서 선행연구에서는 공연 관람동기가 공연만족

도와 관객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은 지역사회

만족도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공연 관람

동기와 지역사회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공연만족도와 

관객충성도가 각각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한편 상향확산이론에 의하면 개별적인 경험은 삶

의 평가에 반영되는데, 이는 사람들이 특정한 삶의 

영역에 만족할 때 그 만족도가 전반적인 삶의 만족

도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고 가정한다(Sirgy et al., 

2001). 이와 관련하여 Sirgy et al.(2001)은 가정

생활과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이 상향확산이론에 의

해 삶의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예측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No and Lee(2023)의 연

구에서는 여행에 대한 만족이 쾌락적 만족과 자아실

현적 만족감, 나아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연에 대한 만족과 충성도를 삶

의 영역에서 겪게 되는 경험의 일부, 지역사회만족

도를 삶의 총체적인 만족의 일부로 개념화하였다. 

따라서 각 변수는 상향확산이론에 의해 순차적인 프

로세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H8. 관람동기와 관객충성도 간의 관계에서 공연

만족도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H8a. 내적 관람동기와 관객충성도 간의 관계에서 

공연만족도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H8b. 외적 관람동기와 관객충성도 간의 관계에서 

공연만족도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H9. 관람동기와 지역사회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공연만족도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H9a. 내적 관람동기와 지역사회만족도 간의 관계

에서 공연만족도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H9b. 외적 관람동기와 지역사회만족도 간의 관계

에서 공연만족도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H10. 관람동기와 지역사회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관객충성도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H10a. 내적 관람동기와 지역사회만족도 간의 관

계에서 관객충성도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H10b. 외적 관람동기와 지역사회만족도 간의 관

계에서 관객충성도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H11. 관람동기와 지역사회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관람동기, 공연만족도, 관객충성도, 지역사회만족도

의 프로세스를 보일 것이다.

3.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지역사회 비영리 공연 관람객의 내적

동기와 외적동기가 공연만족도와 관객충성도를 매개

로 지역사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독립변수인 비영리 공연 관람

동기는 내적동기와 외적동기 요인으로 구성되며, 매

개변수는 공연만족도와 관객충성도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거주 환경과 관련된 지역사회만족도로 

구성된다. 이상의 연구모형은 <Fig. 3-1>과 같다.

Fig. 3-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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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수집 및 설문문항

본 연구의 설문문항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

하는 문항 7개, 공연 관람객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

악하는 문항 3개를 포함하였다. 내적동기를 구성하

는 개념은 McAuley et al.(1989)과 Crompton 

and McKay(1997)의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를 토대

로 즐거움 3항목, 성취감 3항목으로 총 6개의 항목

을 사용하였다. 외적동기는 Crompton and 

McKay(1997)의 연구의 항목에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3개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공연만족도는 

Oliver(1980)가 만족도 측정방법에 대해 연구한 내

용을 토대로 3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관객충

성도는 Oliver(1999)의 연구를 토대로 3개의 항목

으로 구성하였다. 지역사회만족도는 Goudy(1977)

에서 사용한 거주환경에 대해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

에서도 마찬가지로 3개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각 문

항은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일부 수정되었다. 통계

적인 측정을 위해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

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공연을 관람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최근 1년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무료 공연을 관람한 관람객’으

로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필요한 공

연 장르는 구분 없이 모든 장르를 포함하였고, 설문

은 2023년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온.오프라인

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지난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관람활동의 과정과 방식에 있어 동질성이 낮을 것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시작한 최근 

1년간 무료 공연을 관람한 인원으로 한정하여 연구

대상을 설정하였다. 또한, 최근 1년간 관람한 무료 

공연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공연을 상상하며 설문을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위해 응답에 필요한 

공연명과 장르, 출연진을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작성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을 높이기 위해 최근 1년간의 무료 공연 관람횟수가 

0회인 경우 분석 단계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회수된 자료는 총 555부이며, 이중 최근 1년간의 

공연 관람횟수가 0회인 89명의 응답과 연구대상으

로 적합하지 않은 103명의 응답은 제외하였다. 최

종적으로 363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로 수거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

성이 223명(61.4%)과 여성이 140명(38.6%)로, 

연령은 10대 106명(29.2%), 20대 138명(38.0%), 

30대 55명(15.2%), 40대 33명(9.1%), 50대 이상 

31명(8.5%)을 차지하였다.

4. 실증분석 및 결과

4.1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SPSS 26.0과 Amos 26.0이 분석

에 사용되었다. 전체 설문항목의 신뢰성 및 타당성

을 확보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Cronbach 알

파 값이 0.752에서 0.927 사이로 나타났고, 합성신

뢰도(composite reliability) 값도 0.828에서 0.957 

사이로 나타나지표의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Park. 2020). 분석 결과 측정항목들과 

해당 구성 개념들을 연결하는 요인 적재량 값이 모

두 유의하므로 수렴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

다 <Tab. 4-1>.



서비스연구, 제13권 제04호, 2023.12

56

Tab. 4-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마지막으로 판별 타당성 관련하여, 평가 대상이 

되는 두 잠재요인 각각의 AVE의 제곱근과 그 두 

잠재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두 AVE의 제

곱근이 모두 상관관계보다 크다면 판별타당성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 사용된 개념

들의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 4-2>.

Tab. 4-2 Discriminant Validity

4.2 가설검증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전

반적으로 적합한 수준을 보임을 확인하였다(χ²= 

288.274, p<.001; CFI=0.967; GFI=0.917; 

NFI=0.943; RMSEA=0.060). 가설검증 결과 가설

4(외적동기 → 관객충성도), 가설6(공연만족도 → 

지역사회만족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분석 결과는 <Tab. 4-3>과 

같다.

Tab. 4-3 Hypothesis Test
B SE t Results

H1
IM →
PS

0.444 0.105 4.219*** Accept

H2
EM →
PS

0.456 0.109 4.196*** Accept

H3
IM →
LO

0.194 0.093 2.100* Accept

H4
EM →
LO

0.041 0.101 0.411 Reject

H5
PS →
LO

0.886 0.075 11.863*** Accept

H6
PS →
CS

0.216 0.180 1.199 Reject

H7
LO →
CS

0.470 0.157 2.998** Accept

χ²(126)=288.274, p<.001, CFI=.967, GFI=.917, NFI=.943,
RMSEA=.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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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동기와 관객충성도의 관계에서 공연만족도의 

Cons-

truct
Item

Load-

ing

Cronbach's

alpha
AVE CR

IM

EN1 0.774

0.902 0.673 0.925

EN2 0.799

EN3 0.802

AC1 0.755

AC2 0.763

AC3 0.805

EM

SO1 0.790

0.752 0.619 0.828SO2 0.614

SO3 0.752

PS

PS1 0.889

0.927 0.882 0.957PS2 0.884

PS3 0.930

LO

LO1 0.878

0.917 0.844 0.942LO2 0.882

LO3 0.902

CS

CS1 0.890

0.808 0.635 0.838CS2 0.796

CS3 0.672
χ²(125)=328.837, p<.001, CFI=.958, GFI=.904, NFI=.935,
RMSEA=.067

Notes: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CR=composite reliability,

IM=intrinsic motivation, EN=enjoyment, AC=achievement, EM=extrinsic

motivation, SO=sociability, PS=performance satisfaction, LO=loyalty,

CS=community satisfaction

IM EM PS LO CS
IM 0.673*

EM
0.820**
(0.672)*
**

0.619

PS
0.763
(0.582)

0.773
(0.598)

0.882

LO
0.765
(0.585)

0.750
(0.563)

0.910
(0.828)

0.844

CS
0.553
(0.306)

0.555
(0.308)

0.598
(0.358)

0.622
(0.387)

0.635

Notes: *AVE, **상관계수, ***(상관계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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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구간 95%

에서 총 5,000번 반복 추출하여 부트스트랩을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는 <Tab. 4-4>과 같다.

Tab. 4-4 The Mediation Effect of P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M and LC

IV DV MV DE SE t p LLCI
ULC
I

IM

LO

0.214 0.044 4.859 <.05 0.127 0.301

EM 0.069 0.046 1.499 n.s. -0.021 0.159

IV DV MV IE
Boot
SE

Boot
LLCI

Boot
ULC
I

IM
LO PS

0.310 0.049 0.218 0.412

EM 0.273 0.051 0.176 0.376

경로들의 유의성 검증 결과, 내적동기는 관객충성

도(DE=0.214, t=4.859, p<.05, CI[0.127～

0.301])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외적동기는 관객충성도(DE=0.069, t=1.499, 

n.s., CI[-0.021～0.159])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적동기가 공연만족도를 경유하여 관객충성도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IE=0.310, CI[0.218～0.412]). 즉, 

내적동기가 높을수록 공연만족도가 높아지고, 높아

진 공연만족도에 따라 관객충성도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동기가 공연만족도를 경유하

여 관객충성도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IE=0.273, 

CI[0.176～0.376]). 즉, 외적동기가 높을수록 공연

만족도가 높아지고, 높아진 공연만족도에 따라 관객

충성도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8a와 H8b는 모두 채택되었다.

관람동기와 지역사회만족도의 관계에서 공연만족

도와 관객충성도의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6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신뢰구간 95%에서 총 5,000번 반복 추

출하여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 

4-5와 같다.

Tab. 4-5 The Mediation Effect of PS and LO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M and LC

경로들의 유의성 검증 결과, 내적동기는 지역사회

만족도(DE=0.175, t=2.345, p<.05, CI[0.282～

0.321])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외적동기는 지역사회만족도(DE=0.084, 

t=1.110, n.s., CI[-0.065～0.232])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적동기가 공연만족도를 경유하여 지역사회만족

도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

간에서 0을 포함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IE=0.055, CI[-0.022～

0.141]). 외적동기가 공연만족도를 경유하여 지역사

회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IV DV MV1 MV2 DE SE t p
LLC
I

ULC
I

IM

CS

0.175 0.075 2.345 <.05 0.282 0.321

EM 0.084 0.076 1.110 n.s.
-0.0
65

0.232

IV DV MV1 MV2 IE
Boot
SE

Boot
LLC
I

Boot
ULC
I

IM

CS

PS 0.055 0.041
-0.0
22

0.141

LO 0.068 0.027 0.021 0.126

PS LO 0.099 0.033 0.037 0.167

EM

PS 0.048 0.035
-0.0
21

0.120

LO 0.022 0.019
-0.0
12

0.065

PS LO 0.087 0.032 0.030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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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IE=0.048, CI[-0.02

1～0.120]). 따라서 가설 H9a와 H9b는 모두 기각

되었다.

내적동기가 관객충성도를 경유하여 지역사회만족

도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

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IE=0.068, CI[0.021～

0.126]). 즉, 내적동기가 높을수록 관객충성도가 높

아지고, 높아진 관객충성도에 따라 관객충성도 수준

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동기가 관객충성

도를 경유하여 지역사회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의 경

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여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E=0.022, CI[-0.012～0.065]). 따라서 가설 

H10a는 채택되었지만 H10b는 기각되었다.

내적동기가 공연만족도, 관객충성도를 경유하여 

지역사회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IE=0.099, 

CI[0.037～0.167]). 즉, 내적동기가 높을수록 공연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관객충성도가 높아지

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만족도 수준도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외적동기가 공연만족도, 관객충성도

를 경유하여 지역사회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E=0.087, CI[0.030～0.158]). 즉, 외적동기가 

높을수록 공연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관객충

성도가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만족도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11은 채

택되었다.

5. 결론

5.1 연구 결과 

본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비영리 공연 관람동기에 

대한 관객의 만족도는 충성도로 이어진다는 일반적

인 관계구조를 재확인해준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지역사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확인하였

다. 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관객은 내적동기(즐거

움, 성취감)와 외적동기(사회성)에 의해 공연을 관

람하며, 공연으로부터 얻는 만족과 충성도(재관람의

도, 추천의도, 구전의도)는 향후 개인이 거주하는 지

역사회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비영리 공연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람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공연에 대한 만족은 높게 

나타났다(H1, H2). 내적 관람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향후 공연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보였지만(H3) 외

적 관람동기 수준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H4). 그러나 공연에 대한 만족이 관객충성도에 높

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H5), 내적/

외적 관람동기 모두 공연만족도를 매개하여 관객충

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H8).

둘째, 공연에 대한 만족이 지역사회만족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H6), 행동과 관련하

여 관객충성도는 지역사회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H7).

셋째, 관람동기와 지역사회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공연만족도는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H9). 관객

충성도의 매개효과는 내적 관람동기는 매개효과를 

보였지만 외적 관람동기는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

다(H10).

넷째, 관람동기와 지역사회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공연만족도와 관객충성도가 이중매개효과를 보였다. 

즉, 각각의 변수는 관람동기-공연만족도-관객충성

도-지역사회만족도의 단계적인 프로세스를 보이며 

각 단계는 대체로 높은 수준의 정(+)의 영향을 미

쳤다(H11). 실험 결과에 따르면, 공연 관람동기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에 구분없이 공연만족도에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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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연만족도가 높아지면 관객

충성도가 높아지고 결국 관객충성도가 높을수록 지

역사회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5.2 시사점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지역

민들이 공연예술을 관람하는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 

Ryan and Deci(2000)가 제시한 자기결정성이론을 

기반으로 관람동기 요인을 살펴보았다. 관객들은 자

발적인 욕구나 사회적인 욕구에 따라 공연을 관람하

게 되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 심리학과 행동과학

으로 접근 가능한 동기 요인을 살펴보았다. 선행연

구를 통해 관객들은 공연을 통해 즐거움을 얻을뿐만 

아니라, 성취감이나 교육, 보상, 사회적 욕구와 같은 

다양한 내/외적 동기를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둘째, 기존에 여가/관광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어

온 소비자 행동론이 비영리 공연 관람 경험에도 적

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관객은 공연을 관

람한 후 만족/불만족의 감정적인 경험을 하는데 이

러한 결과는 추후 관객의 긍정적/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즉 공연예술 분야에서도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성은 분석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연

만족도-관객충성도 간의 관계에서 드러났다. 

셋째, 관객의 공연예술 경험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전의 연구들

은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를 다룰 때 여가활동과의 

관계를 주로 다루었지만, 공연 관람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본 공연예술이 지역사회 평가의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는데 실증적으로 기여하였

다. 따라서 지역 내 공연 관련 종사자 및 행정기관

은 공연예술이 지역사회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존하

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

고, 지역사회와 함께 공연예술의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넷째, 문화예술 경험에 대한 만족도 연구를 지역

사회 만족과 삶의 만족의 영역으로 확장한 것에 학

문적 의의가 있다. 이전 연구에서 문화예술의 수준, 

관람횟수 등과 같은 지역 내 문화적 여건이 개인의 

삶의 만족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는 Sirgy et al. (2010)에서 제안

한 상향확산이론을 사용하여 공연 만족이 삶의 영역

에 대한 만족의 일부인 지역사회 만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지금까지 지역민이 비영리 공연을 경험하게 되는 

동기-만족도-충성도-지역사회만족도 간의 관계구

조를 통해 지역 내 비영리 공연이 지역민의 지역사

회 평가와 삶의 만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현장에서 지

역민에게 더 나은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연예술단체 및 공연기획사는 우수한 공연 

품질로 하여금 관객의 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방문하여 즐길 수 있는 

외적 환경을 보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관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로비 환경

이나 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것이다. 일부 

관객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공연 내/외부에 입체적인 

포토존을 설치, 사진 촬영 체험을 제공하는 방법도 

흥미롭다. 또한 공연 전, 중, 후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개최하여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높이는 것

도 공연을 기획하는 전반적인 요소에 중요하게 고려

될 것이다. 즉, 공연의 품질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공연을 기획하는 모든 요소에서 관객의 욕

구를 고려하여 관객-관객, 관객-공연예술단체, 관

객-공연기획사 간의 상호작용을 높이는 노력이 충

족될 때 비로소 관객의 만족도가 완성된다.

둘째, 지역사회 비영리 공연이 관람객들의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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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민이 관객 주체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연에 대한 만족도와 

충성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연예술단체와 

공연기획사는 지역사회와 자주 소통하며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 비영리 공연도 마찬

가지로 진부하고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지양하며 공

공단체 및 후원에 의한 형식적인 공연 개최가 아닌 

고객지향적인 마케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지역 내 소규모 온/오프라인 모임, 설문조사 및 뉴

스레터와 같은 마케팅 도구를 사용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다. 즉, 공연정보와 참여방법을 적극적으로 알

리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여 지역민들이 쉽고 빠르

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연 기

획 시 지역사회의 조직을 참여하는 것과 같은 협력

을 통해 지역민들의 참여 유도를 강화하는 것도 공

연에 대한 충성도로 이어질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상호 이익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비영리 공연의 

지속적인 성공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셋째, 공연관람에 대한 욕구가 지역사회만족도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

로 분석함으로써 지역 내 비영리 공연이 지역주민들

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공연예술이 지역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써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 지역의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

준 높은 공연의 개최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

민의 공연 참여 목적을 파악하고 공연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 공연

예술 관객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관객이 최초의 공연 경험에 대해 

만족했다고 해서 지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지역 공연에 대한 지속

적인 관심과 참여가 발생할 때, 지역민들은 문화예

술 경험으로부터 지역사회에서의 거주 환경을 긍정

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비영리 공연이 개최되는 가

장 큰 이유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의 권익 

옹호 활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비영리 조직의 

설립목적과도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공연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인 지원을 통해 지역민들의 공연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5.3 한계점

이상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숙제가 남아있다. 이는 연구에 대한 한계점으

로서 향후 연구주제로서 수립해야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입장료를 받는 비영리 공연

에 대한 조사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입장료와 관람 

경험의 연관성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특정 지역의 비영리 공연을 

대상으로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인 차이나 문

화적 배경에 따른 공연 경험의 차이 등을 고려한 더 

폭넓은 연구도 흥미롭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독립변수가 내적동기와 

외적동기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내적동

기와 외적동기는 공연 경험의 중요한 요인이지만 공

연예술의 품질, 소비가치, 사전지식, 소비수준과 같

은 요인들이 공연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러한 요인들을 분석하

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사대상으로부터 관람 이후의 경험만을 고

려하고 있어, 구매 이전부터 관람까지의 경험이나 

관람 이후의 장기적인 만족도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Oliver(1980)의 기대불일치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전 기대와 사후 평가 간의 차이를 측정

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측정방법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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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관객들의 사전 기대를 측정하고, 사후 평가를 수

행하여 기대와 경험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으로 

관객들의 만족도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더욱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애착, 지역사회 

삶의 질, 지역사회 응집력과 유대감 등 다양한 요인

을 평가지표로 고려하여 공연예술이 지역사회와 삶

의 만족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

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지역사회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지역에 거주

하고자 하는 의도만을 측정하였으므로, 공연예술과 

삶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모든 개인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이유는 

삶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공연예

술은 놀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순수한 재미를 

추구하는 관객들을 위해 그만큼 자유로운 행동을 무

대에서 선보이는 행위이다. 따라서 여느 분야에 비

해 공연예술은 만족도가 높다. 이러한 이유로 공연

예술 기획자들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공연을 제작해야 한다. 앞으로도 공연예술이 인간의 

삶에 끊임없는 행복을 제공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이 이러한 연구 노력들을 장려하는 마

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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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and 

Community Satisfaction of Audience for Non-profit 

Performing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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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ㄴ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performance 
satisfaction and audience loyalty through the motivation and community satisfaction of 
non-profit performance attendees in the local community. Motivations were examined by 
distinguishing between intrinsic and extrinsic factors to understand the profound desires of 
the audience.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attendees who had experienced non-profit 
performances in the Jeju area over the past year to gather data. Ultimately, the survey 
responses from 363 participants were used as the basis for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d that higher levels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generally led to greater satisfaction and loyalty towards performances (H1, H2, H3). 
However, extrinsic motivation did not directly influence loyalty (H4). Nevertheless, both 
types of motivations were found to positively influence loyalty through performance 
satisfaction (H5, H8). While satisfaction with performances did not have a direct impact on 
community satisfaction (H6), audience loyalty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community satisfaction (H7). Regarding motivations, performance satisfaction did no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s and community satisfaction (H9). In the case of 
audience loyalty, intrinsic motivation showed mediating effects, while extrinsic motivation did 
not (H10). The process of motivation-satisfaction-loyalty-community satisfaction 
demonstrated a sequential pathway (H11).
  In conclusion, if local residents show interest and participate in non-profit performances, 
they develop a positive perception of the respective community. Therefore, performances 
provided at the local level should be recognized as crucial elemen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Keywords: Non-profit Performing Arts, Motivation, Performance Satisfaction, Audience 
Loyalty, Community Satisfaction, Bottom-up Spillover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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