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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코로나19 발병 이후 골프에 대한 MZ세대의 관심과 참여가 급증

하게 되면서 국내 골프시장은 유래 없는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

낙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골프에 대한 MZ세대의 참여가 급증하

게 된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성향

등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이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골프에 대한 MZ세대의 참여가 급증하게 된 원

인을 규명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MZ세대의 골프에 대한 인기가

급증하게 된 원인으로 보이는 사회심리적인 변수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후 이를 이론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해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와 그에 따른 방어 및 대응 측

면 그리고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측면으로 구분하여,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그리고 골프만족 간의 관

계와 상대적 박탈감, 감성적 소비가치, 과시적 소비성향 그리고 골

프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00%

회수하였으며, 본 연구의 자료로서 적절하지 않은 7부를 제외한

343부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활용하였다. 연구 분석은 PASW 18.0

과 AMOS 18.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

석, 확인적 요인분석, 독립표본 t-test, 일원분산분석, 상관관계분

석,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 그리고 AROIAN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성별에 따라 감염 스트레스,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 코로



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연령에 따라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평균 소득에 따라 거리두기 스트레스와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19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모두(감염 스트레스, 거리

두기 스트레스,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

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골프만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코로나19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감염 스트레스만이 골

프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리두기 스

트레스와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는 골프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가적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

한 결과 코로나19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모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매개로 골프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섯째, 성별에 따라 심미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연령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 쾌락성, 심미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소득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 쾌락성, 심미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월평균 골프 소비량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 과시적 소비성향,

쾌락성, 골프만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감성적 소비가치의 하위요인 모두(상징성, 쾌락성, 심미

성) 과시적 소비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상대적 박탈감은 과시적 소비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과시적 소비성향이 골프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상대적 박탈감은 골프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가적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

과 상대적 박탈감이 과시적 소비성향을 매개로 골프만족에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 박탈감과 골프만족

의 관계에 있어 과시적 소비성향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열째, 감성적 소비가치의 하위요인 중 심미성과 상징성이 골프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쾌락성은 골

프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가

적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감성적 소비가치의 하위요인

모두 과시적 소비성향을 매개로 골프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MZ세대의 적극적인 대응 및 방어기제의 한

형태로 이들의 골프참여 급증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

판단된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형성된 사회적 위기감, 스트레스,

우려, 공포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MZ세대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 설명할 수 있겠

다. 또한 코로나19 발병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여가활동

으로 골프가 대두됨에 따라 MZ세대에게 코로나19 스트레스를 적

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 골프가 인식되었을 것

으로 보이며, 골프참여라는 문제 중심적 대처방법을 통해 전반적

인 만족감이 충족되면서 이들의 골프참여 급증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MZ세대의 특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들이 골프에 대

한 참여 그 자체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과시적 소비를 통해 상대



적 박탈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감성적인 측면을 남

들에게 과시함으로써 골프에 대한 만족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

을 의미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기성세대의 전유물로만 여겨지

던 골프가 이제는 MZ세대도 즐기는 새로운 놀이문화의 트렌드로

변모한 것이며, 플렉스문화와 명품소비를 즐기는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고 감성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자기표현의 수

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주요어 : 코로나19 스트레스,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감성적 소

비가치, 상대적 박탈감, 과시적 소비성향, 골프만족

학 번 : 2019-3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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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골프는 사치성 스포츠 또는 귀족스포츠라 여겨

지며 대중의 외면을 받아왔다. 비록 대중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의 증가와

스크린골프의 등장으로 인해 대중스포츠로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골프의 진입장벽은 높고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

었다(매일경제, 2021, 07. 28.; 임수원, 2000; 신승아, 전기제, 2021).

그러나 2019년에 발병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이러한 상황은 완

전히 뒤바뀌게 되었다.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한 해외여행 단절, 실내스

포츠시설 이용제한 등 대중의 여가생활에 여러 제약이 생겨나기 시작했

다. 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여가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관

심이 증가하게 되었고, 야외에서 즐긴다는 특성을 가진 골프가 이러한

상황을 대체할 수 있는 여가스포츠 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국내 골프 시

장은 말 그대로 유래 없는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1.21.;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2.01.27.;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1.06.06.).

한국골프장경영협회(2022.03.28.)가 발표한 2021년 전국 골프장 내장객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 누적 이용객 수는 지난 2019년

4,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4,673만 명, 그리고

2021년에는 5,05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처음으로 4,000

만 명을 넘어선지 불과 2년 만에 5,000만 명도 돌파한 것이다. 또한 국내

골프클럽 시장의 2022년 1분기 매출액의 경우 2021년 동기간보다 약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1분기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의

골프웨어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나 코로나시대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골프의 인기를 체감할 수 있다(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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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2022.06.28.; News1, 2022, 07.04.).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 낙

관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골프의 인

기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금의 호황이 해외여행이

통제된 상황과 정부의 방역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에 이 호재가 없어

질 경우 단기간 안에 침체되었던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

스포츠정책과학원, 2022.01.27.).

이러한 상황에서 골프를 지속가능한 여가스포츠로 자리 잡게 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참여자들의 인식과 특성 또는 성향 등을 살펴봄으로

써 골프가 급성장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학술적인 노력이 선행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목을 막론하고 그에 대한 활성화가 중장기적

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만족 그리고 참여

의도 등이 향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특성이나 성향 등을 파

악하지 않고 이러한 이들의 지속적인 의사결정 등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김가나, 최세희,

김차용, 2020; 신승아, 전기제, 2021; 이용건, 주형철, 이정학, 2015; 이지

혜, 이정학, 이재문, 2018; 주형철, 이용건, 이정학, 2012; 한규원, 조명진,

2020; Ajzen & Fishbein, 1977; Lee, Yim, Jones, & Kim, 2016).

물론 지금껏 참여자들의 성향 및 특성 등을 파악함으로써 골프의 대

중화를 모색하기 위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김운하, 동려민,

이정자, 2012; 이용건, 주형철, 2020; 주형철 등, 2012; Lee, Byon,

Ammon, & Park, 2016).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골프참여자의

특성이 코로나19 발병 이후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다. 과거 골프에 있

어 주된 참여 층이 남성 혹은 중장년세대였다면, 최근에는 소위 2030이

라 불리는 MZ세대와 여성으로 그 층이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골프저널, 2022.05.18.; 시사뉴스, 2022.06.25.; 신재광, 김구선, 김선

엽, 2022; 아시아투데이, 2022.05.29.; 이용건, 2013; 중앙일보, 2021.06.06.;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2.01.27.). <2021 KB자영업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골프인구는 약 515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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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비해 약 46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며, 신규로 유입된 골프인구

중 MZ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B금

융지주 경영연구소, 2021.06.06.). 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 MZ세대의 골

프 참여 증가율을 보면 남성의 경우 20대 53.7%, 30대 80.2%의 증가율

을 보였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20대 58.3% 그리고 30대는 무려 102.5%

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신문, 2022.06.21.; 시사뉴스,

2022.06.25.; 중앙일보, 2021. 06.06.). 이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급증하게

된 골프의 인기가 MZ세대의 급격한 신규유입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MZ세대는 밀레니얼세대를 의미하는 M세대(1980년~1995년 출생)와

그 이후의 세대를 의미하는 Z세대(1996년 이후 출생)로 설명할 수 있다

(최샛별, 2022; Mckinsey, 2020.03.17.). MZ세대는 본인중심, 미래보다 현

재의 행복, 가격보다 취향, 스스로 만족하는 삶, 가성비보다 가심비(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 등 기존의 주된 골프 참여 층이었던 기성세대와는 완

전히 다른 성향 또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매일일보, 2021.06.25.; 손정

희, 김찬석, 이현선, 2021; 아주경제, 2022,03.30.;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2.01.27.). 더욱이 2020년을 기준으로 M세대의 소비력이 기성세대를

이미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Z세대 역시 2035년에는 기성세대의 소

비력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향후 MZ세대를 놓친 시장은 분야

를 막론하고 지속가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기형, 2022; 조선일

보, 2021.05.31.). 따라서 골프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는 MZ세대의 골프참여가 급증하게 된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MZ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성향 및 특성 등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함으로

써 이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MZ세대의 골프에 대한 참여가 급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

까?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앞서 언급했

던바와 같이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골프의 인기가 급증하게 된 배경에

대해 학계와 사회 일각에서는 해외여행 단절과 방역정책으로 인한 여가

생활의 제약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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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2.01.27.;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1.06.06.).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를 코로나19로 인한 제

한된 여가생활 때문만으로 보기에는 그 성장세가 너무 가파르다는 것이

다. 또한 이러한 제약이 전 국민에 해당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MZ세대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제한된 여가생활만으

로는 이들의 골프에 대한 참여가 급증하게 된 배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봄으로써 그 원인이 무엇인

지 보다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

에 없던 골프에 대한 MZ세대의 관심증가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

상황과 이들의 개인적 욕구의 결합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 사회문화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기에(유은혜, 이철원, 이민석, 2022), 본 연구는 연

구 1(사회적 위기의 측면)과 연구 2(MZ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의 측

면)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 위기 측면에서 봤을 때, 코로나19라는 사회적위기가 국내

골프시장의 급격한 활성화에 영향을 주었듯, 사회경제적 위기에 따라 특

정 스포츠 종목에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과거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내의 경우 마라톤과 IMF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의 경우 마라톤과 대공황 시절의 댄스 마라톤을 그 예로 들 수 있

다. 비록 그 시기와 종목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이에

관한 상당수의 선행연구들이 설명하고 있는 바는 한가지로 요약될 수 있

다. 즉, IMF를 기점으로 우리사회에서 마라톤 붐이 일어난 원인 중 하나

는 ‘위기 상황에 대한 방어기제’ 혹은 경제적 혼란⋅불안한 사회적 분위

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은수, 2000; 이

재희, 2003; 이재희, 유용상, 2006; 한태룡, 2007). 또한 진주영(2018)에 의

하면 사회경제적 위기로 인해 형성된 공포와 불확실한 미래 등에 대응하

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의지가 댄스 마라톤의 전성기라는 문

화적 현상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나타

난 MZ세대의 골프참여 급증현상을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는 한 형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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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형으로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견지

에서 보았을 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형성된 사회적 불안감과 방역규

제로 인한 여러 제약이 지속되면서 코로나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

도로 우울감 또는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들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범주, 2021).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사회적 잠금장치가 코로나19 전

염병 확산을 막는데 도움을 주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이들과의 격리, 불

확실성, 자유의 박탈 등 우리사회 전반에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야기하

고 있는 것이다(정인솔, 2022; Brooks et al, 2020; Koo et al, 2020). 더

욱이 현재 MZ세대의 스트레스 수준은 다른 세대에 비해 더욱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및 여가활동제약에서 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2.01.11.). 따라

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개인은 그 원인이 되는 요인에

대해 자신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만한 자원이 무엇인지 고려하게 되기에

(Lazarus, 1995),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 역시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적극적인 대처

방법의 한 형태로 MZ세대의 골프에 대한 참여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

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에 연구 1에서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로

인해 형성된 공포, 불안, 걱정 그리고 위기에 대응하는 방어기제를 코로

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대처방법의 측면으로 바라보고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MZ세대의 특성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현재 골프에 대한

MZ세대의 참여가 급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트렌드

가 된 인증 샷 문화와 소비를 통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플렉스

(Flex) 문화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MZ세대가 고급스포츠로 인식

되는 골프를 즐기는 모습을 SNS에 올리며 차별화된 자신의 모습을 표

출함과 동시에 이를 과시하고자 하는 플렉스 문화가 더해지게 되면서 골

프 인기의 급격한 상승을 견인하게 된 것이다.(머니S, 2021.07.04.; 신승

아, 전기제, 2021; 중앙일보, 2021. 06.06.; 통계청, 2020.05.13.). 아주경제

(2022.03.30.)에 의하면 MZ세대의 소비 트렌드를 대표하는 가장 큰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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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가 소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플렉스라고 할 수 있으

며, 이들이 자신의 개성 및 가치관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출해 새로운 소

비문화를 구축하는 모습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활동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사치성 소비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플

렉스 문화를 자기만족과 하나의 즐기는 놀이로 인식하고 있으며(박태호,

정채은, 임강진, 2020), 코로나19에 의한 보복소비의 영향으로 MZ세대의

명품소비가 급증하면서 명품브랜드들은 국내 시장에서 역대 최대의 실적

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BSBiz, 2022.04.11.). 또한 현재 MZ세

대가 SNS인증 샷을 통해 고가의 제품 또는 스포츠를 플렉스한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는 자기과시형 소비가 이제는 하나의 문화 트렌드가 되었

다(송주완, 2019; 아시아경제, 2022.06.26; 이수진, 김난도, 2020). 따라서

다른 여가스포츠에 비해 비교적 고급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는 골프의 인

기가 급증한 배경에는 인증 샷과 플렉스 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MZ세대

의 과시적인 소비성향(Conspicuous Consumption)의 증가가 결정적인 역

할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과시적 소비성향은 일반적으로 사회, 심리, 경제,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송주완, 2019; 연분홍, 오세숙,

2021; 윤소정, 김남조, 2015; 조현영, 이진석, 신홍섭, 전승우, 2019; 차혜

경, 2019; 최영래, 이재희, 2011), 특히 사회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할수록

여가스포츠 참여자의 과시적 소비성향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강지현, 송

정명, 김상배, 2014; 강효민, 2013; Labarbera, 1988). 최근 우리사회는 코

로나19 외에도 사회경제적 위기라 불릴 만큼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 정부의 각종 규제를 비롯한 잘못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

서 징벌적 과세로 인한 부동산폭등, 친노조⋅반기업의 편향된 정책기조,

보여주기 식의 고용대책으로 인한 대졸 이상 취업률 역대 최저 기록 갱

신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다(교육부, 2021.12.27.; 김남

욱, 2022; 매일신문, 2021.12.28.). 이로 인해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부

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MZ세대 간에도 이런 부의 양극화 현

상은 심화되고 있다. 흙수저⋅금수저 같은 수저담론이 떠올랐고, ‘벼락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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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함)’,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거지’ 등의 다양한 신조어가 생겨났다. 또한 사회지도층 인사

자녀들의 일명 ‘부모찬스’에 따른 특혜 논란까지 대두되면서 높은 실업률

과 주거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MZ세대의 상대적인 박탈감

은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다(경향신문, 2022.06.20.;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 2020.07.29.; 유계숙, 양다연, 정백, 2019; 정하림, 박인권, 2021;

차보민, 2021; e대한경제, 2021.10.13.).

또한 MZ세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성비를 추구하지만, 자신의 능

력이나 재력을 과시할 수 있는 명품, 패션 등과 같은 사치품에서는 플렉

스하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20.05.13.). 더욱이 골프

에 있어 기존의 주 참여 층이었던 기성세대가 합리적인 소비와 실용적인

소비 그리고 저축과 같은 이성적 소비를 추구한다면, MZ세대는 자유롭

고 가치지향적인 사고, 플렉스소비, 자기중심적 소비 그리고 소유보다 경

험을 중시하는 감성적인 소비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남윤주, 남

승규, 2022). 따라서 MZ세대의 과시적 소비성향이 증가했다는 것은 실용

적인 소비가치에 중점을 두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감성적인 소비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며, 현재 이들이 느끼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한편, MZ세대의 골프 붐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 이들이 골프에

참여하는 과정에 있어 긍정적인 감정 즉, 만족감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만족만을 가지고 MZ세대의 골프 붐 현상을 모두 설명하

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만족

은 이들의 골프참여 급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스트레스와 스

트레스 대처방법은 물론 상대적 박탈감과 감성적 소비가치 그리고 과시

적 소비성향 모두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김보람 등, 2015; 김석일,

조은정, 2008; 이혜승, 김은영, 2018; 이상범, 김형남, 2016).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만족은 몰입, 지속의도, 재이용의도 등과 같은 미래행동의도에 상

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이상우 등,

2015; 이용건, 정태겸, 김화례, 2017; 정태겸, 이윤지, 2020; Bitne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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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t al., 2016; Parasuraman, Zeithaml, & Berry, 1985). 이러한 견지

에서 만족은 MZ세대의 골프 붐 현상을 파악하는데 있어 필히 요구되는

매우 핵심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골프에 대한 MZ세대의 참

여가 급증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과 감성적 소비가치에

따른 과시적 소비성향과 골프에 대한 이들의 만족을 필히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와 그에 따른 방어 및 대응

의 측면에서의 코로나19 스트레스,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그리고

골프만족에 관한 연구 1.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측면에서의 상대적

박탈감, 감성적 소비가치, 과시적 소비성향 그리고 골프만족에 관한 연구

2. 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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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MZ세대의 골프 붐 현상에 관한 연구로서, MZ세대의 골프

에 대한 인기가 급증하게 된 원인으로 보이는 사회심리적인 변수들을 선

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후 이를 이론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와 그에 따른 방어 및 대응 측면

과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측면으로 구분하여,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그리고 골프만족 간의 관계와 상대적 박탈

감, 감성적 소비가치, 과시적 소비성향 그리고 골프만족 간의 관계를 살

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골프에 대한 MZ세대의 참여가 급증하게 된 원

인을 규명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들이 MZ세

대의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고, 골프가 지속적인 여가스포츠로 성장하

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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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1) 연구1 연구문제

MZ세대는 밀레니얼세대를 의미하는 M세대(1980년~1995년 출생한 세

대)와 그 이후의 세대를 의미하는 Z세대(1996년 이후 출생한 세대)로 설

명할 수 있다(Mckinsey, 2020.03.17.). 따라서 M세대와 Z세대를 합친 개

념이기에 20대에서 40대 초반까지 그 범위가 너무 넓게 설정되어 있어

이들을 하나의 동일세대로 치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제

기되고 있다. 즉, 기성세대와 MZ세대가 완전히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세대로 여겨지고 있을 뿐 그 안을 살펴보면 보다 다

양한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져 있어 이를 살펴보고 파악하는 노력이 요

구된다는 것이다(최샛별, 2022; 최재정, 2022).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불안 정도에서도 이러한 이들의 차이는 분명이 존재한다. M세대가 코로

나19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족과 자신의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

려 한다면, Z세대는 이에 덜 민감하고 대면 접촉을 더 낮추려는 모습을

보인다(이홍승, 김준환, 2021). 또한 감정조절력과 의사결정방식에 있어서

도 M세대와 Z세대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윤주,

남승규, 2022). 아울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

원단이 실시한 ‘제3차 경기도 코로나19 위험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코

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과 관련된 문항에서 “매우 스트레

스를 받는다”고 답한 비율이 여성(19.2%)의 경우 11.9%로 나타난 남성

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일보, 2020.10.21.). 따

라서 같은 MZ세대 안에서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코로나19 스트

레스와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였다.

연구문제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코로나19 스트레스,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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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스트레스 대처방법에서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1-1. 성별에 따라 각 변수들에서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1-2. 연령에 따라 각 변수들에서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1-3. 소득에 따라 각 변수들에서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1-4. 골프소비량에 따라 각 변수들에서 차이를 보일 것인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개인은 그 원인이 되는 요인에 대해 자신

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만한 자원이 무엇인지 고려하게 되며(Lazarus,

1995), 자신이 가진 자원을 활용한 대처가 적절하게 작용된다면 지각하

는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다(김송이, 2020; 윤지인 등, 2021; Forsythe & Compas, 1987; Tseng,

2009).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개인이 인지하는 스트레스의 강도를

완화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김보람, 박진훈, 최영준, 2015), 스

트레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촉진과 함께 만족 등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지게 된다(Fredrickson, Tugade, Waugh, &

Larkin, 2003).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윤지인 등(2021)은 연구

결과를 통해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의 코로나 관련 스트레스 수준이 그에

따른 대처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임승현 등(2011)

의 연구결과 헬스클럽 이용자의 스트레스 대처와 여가만족은 그 관련성

이 높게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 다양한 선행연구결과 스트레스

가 그 대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

스 대처 역시 만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다(서미, 최보영, 조한익, 2006; 박선희, 박현주, 2009; 이상범,

김형남, 2016; Bonanno, Rennicke, & Dekel, 2005). 따라서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MZ세대의 적극적인 대처방법의 한 형태로 골프에 대한 관

심과 참여가 다른 세대보다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고, 골프를 통해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감이 충족되면서 이에 대한 MZ세대의 참여가 급증하

게 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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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코로나19 스트레스는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1. 감염 스트레스는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2. 거리두기 스트레스는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3.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는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3.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골프만족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인가?

일반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목격하거나 경험하게 될

경우 인간은 불안이나 우울 증세와 같은 심리적 충격을 받게 되며, 이는

과도한 긴장이나 우려, 두려움 등을 만연하게 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이은환, 2020). 즉,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의

경험은 물리⋅신체적 피해는 물론 집합적인 형태의 심각한 스트레스 상

황의 원인으로 작용되는 것이다(박주언, 강석훈, 원성두, 노대영, 김원형,

2015; 사혜지, 한지훈, 2021). 이러한 측면에서 골프와 같은 여가활동은

코로나19로 형성된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전반적인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김성일, 2021). 이에 관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김재운(2005)은 여가스포츠 참여는 신체⋅정신적인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욕구불만 등을 완화시켜 주기에 자신감 향상과 같은 정

서적인 안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안병욱

(2013)은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참여자는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인 행복

감을 느끼고 생활만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경험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밖에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도 스트레스와 여가스

포츠 참여에 대한 만족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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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범, 김형남, 2016; 최현욱, 이민석, 2019). 따라서 MZ세대 골프참여자가

지각한 코로나19 스트레스는 이들의 골프에 대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4. 코로나19 스트레스는 골프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4-1. 감염 스트레스는 골프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

가?

연구문제 4-2. 거리두기 스트레스는 골프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4-3.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는 골프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인가?

2) 연구2 연구문제

코로나19 발병 이후 남성 혹은 기성세대로 구성되어 있던 골프의 주

된 참여 층이 소위 2030이라 불리는 MZ세대와 여성으로 옮겨가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골프저널, 2022.05.18.; 시사뉴스, 2022.06.25.; 신재광 등,

2022; 아시아투데이, 2022.05.29.; 이용건, 2013; 중앙일보, 2021.06.06.; 한

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2.01.27.). 그러나 MZ세대 골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MZ세대 안에서도 골프장 선택기준, 적절한 라운드 비용,

그리고 골프용품이나 골프웨어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등

같은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 및 성향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레저신

문, 2021.10.06.). 또한 최근 1년간 MZ세대의 신규 참여 증가율의 경우

20대와 30대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력에 있어서도 M세대와 Z세대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

고 있다(서울신문, 2022.06.21.; 시사뉴스, 2022.06.25.; 이기형, 2022; 조선

일보, 2021.05.31.; 중앙일보, 2021. 06.06.).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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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MZ세대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본인의 주관적인 기준 안에서 특

별한 미적요소를 강조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김성민, 황희정,

이훈, 2018; 조현경, 2006; 황희정, 2005; Kim & Ward, 2004), 같은 MZ

세대 안에서도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지각하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유계숙 등,

2019; 이정기, 황우념, 2021; 정하림, 박인권, 2021). 또한 다양한 선행연

구의 결과에서도 관여된 정도, 성향과 같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과시적

소비성향, 감성적 소비가치 그리고 여가만족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성욱, 강아롱, 2021; 이유진, 황선환, 2022; 이정래, 2013; 이정

학, 유정정, 이지혜, 2012; 최지영, 2021; 황선환, 김송희, 2017). 따라서

MZ세대 골프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과 과시

적 소비성향 그리고 감성적 소비가치와 골프만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 과시적 소

비성향, 감성적 소비가치, 골프만족에서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1-1. 성별에 따라 각 변수들에서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1-2. 연령에 따라 각 변수들에서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1-3. 소득에 따라 각 변수들에서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1-4. 골프소비량에 따라 각 변수들에서 차이를 보일 것인가?

최근 MZ세대는 소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플렉스 문화를

자기만족과 하나의 즐기는 놀이로 인식하고 있으며(박태호 등, 2020),

SNS인증 샷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보여주고 트렌디한 스타일을 뽐낼

수 있는 미적 요소를 과시하고, 고급스포츠라는 상징적인 사회적 가치를

지닌 골프를 플렉스 한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는 자기과시형 소비가 이제

는 하나의 놀이문화 트렌드가 되었다(강효민, 2013; 송주완, 2019; 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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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기제, 2021; 아시아경제, 2022.06.26; 이수진, 김난도, 2020; 정권혁,

전익기, 2020; 조혜경 등, 2019).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혜경

등(2019)은 골프용품 소비자의 감성적 소비가치가 과시적 소비성향에 상

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안세희, 명소형, 윤덕인

(2014)의 연구에서도 감성적 소비가치가 커피전문점 이용자의 과시적 소

비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MZ세대

골프 참여자의 감성적 소비가치와 과시적 소비성향 간에는 밀접한 관계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 감성적 소비가치는 과시적 소비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1. 쾌락성은 과시적 소비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2. 심미성은 과시적 소비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3. 상징성은 과시적 소비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은 사회적 상향 비교를 통해 현재

자신의 상황이 타인보다 열등하고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Smith, Pettigrew, Pippin, & Bialosiewicz, 2012). 선행연구에 의하면 인

간은 타인과의 사회적 상향 비교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좌절 그리

고 분노를 느낄 수 있다. 이후 이러한 감정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이어

지게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시적인 소비를 수행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송주완, 2019; 이진균, 박현선, 2018). 이에 관한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차혜경(2019)은 상대적 박탈감이 대학생의 SNS 과시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음을 설명하고 있다. 아

울러 송주완(2019)의 연구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과시적 소비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도 상대적 박탈감이 과시적 소비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해인, 한은경, 2018; Chipp, Kleyn & Manzi, 2011). 따라



- 16 -

서 MZ세대 골프 참여자가 지각하는 상대적 박탈감과 과시적 소비성향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3. 상대적 박탈감은 과시적 소비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오늘날 대중은 상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의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특정

이미지나 문화적인 상징성을 획득하기 위한 소비를 하며, 이를 통해 자

신을 표출함으로써 만족감을 얻고자 한다(Sorman, 1999). 때문에 여가에

있어서도 소비를 통해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모습을 강조하려 하는 과

시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조광익, 이돈재, 2009).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정래(2013)는 등산객들이 고가 등산복

을 하나의 상징적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기만족을 느

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황선환, 김송희(2017)의 연구결과 자전거

동호인의 과시적 여가소비가 높을수록 더 높은 여가만족을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과시적 소비성향이 만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연분홍, 오세숙, 2021; 이유진,

황선환, 2022). 따라서 MZ세대 골프 참여자의 과시적 소비성향과 골프만

족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4. 과시적 소비성향은 골프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인간은 타인과의 사회적 상향 비교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좌절

과 분노를 느낄 수 있으며, 이후 이러한 감정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이

어지게 되면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쳐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게 된

다(Bernburg, Thorlindsson, & Sigfusdottir, 2009; Mishra & Carle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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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ropp & Wright, 1999). 그러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개인은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본인의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타인으로부터 배척되지 않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충족 또는 자기만족을

위해 상향비교 대상의 긍정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동참하려는 모습을 보

이게 된다(김영신, 박지영, 2006; 김지호, 이준수, 2019; 김해인, 한은경,

2018; 송주완, 2019; Chipp et al., 2011). 즉, 상대적 박탈감은 다양한 소

비활동 그리고 적극적인 취미활동과 같은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만족감 역시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김영신, 박지영, 2006; 송주완, 2019; 이진균, 박현선,

2018; 허경옥, 2016). 뿐만 아니라 위세아(2017)의 연구에서도 여가활동은

사회적 배제감을 해소하고 삶의 만족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MZ세대 골프참여자들이 지각하는 상대적

박탈감과 골프에 대한 만족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5. 상대적 박탈감은 골프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인가?

감성적 소비가치는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소

비를 말하며, 현재의 즐거움이나 만족 그리고 아름다움과 같이 긍정적인

느낌을 추구하는 소비라 설명 할 수 있다(박재환, 2008; 윤재호, 2014; 이

수경, 김기옥, 2019; Jha & Adhikari, 2016).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MZ세대라 할 수 있는 20대와 30대의 소비자들은 이성적 소비에

비해 감성적인 소비를 수행할 때 더 높은 소비행복을 경험하게 된다(이

수경, 김기옥, 2019). 또한 Wu & Liang(2009)은 심미성이 고객만족에 직

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Levy(1983)의 경우 쾌락

성이라 할 수 있는 유희성이 긍정적인 기분 또는 만족과 같은 주관적인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이용민, 김성

은, 한동희, 배병렬, 2017). 아울러 한지수, 이형주(2018)의 연구결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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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심미성, 상징성, 쾌락성과 만족 간에는 정적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도 감성적 소비가치가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제공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성수, 한지수, 양동휘,

2018; 김주향, 2012; 윤재호, 2014). 따라서 MZ세대 골프 참여자의 감성

적 소비가치와 골프만족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6. 감성적 소비가치는 골프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6-1. 쾌락성은 골프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6-2. 심미성은 골프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6-3. 상징성은 골프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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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1) 코로나19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자신에게 위협적이거나 해가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극

에 대한 인지과정이라 할 수 있다(윤지인 등, 2021; Lazarus,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형성된 MZ세대의 스트레스를 코로나19

스트레스라 명명하였다.

2)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이를 해

소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만한 자원이 무엇인지 고려하고 행동하

는 것을 말한다(윤지인 등, 2021; Smith et al., 1995). 이에 본 연구는 코

로나19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MZ세대의 적극적인 노력, 의지, 방식

그리고 행동의 한 형태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이라 명명하였다.

3)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적 상향 비교를 통해 현재 자신의 상황이 타인

보다 열등하고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김해인, 한은경,

2018; 송주완, 2019; Smith, Pettigrew, Pippin, & Bialosiewicz, 2012).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MZ세대가 타인과의 사회적 상향 비교를 통해 자신

의 상황에 대한 좌절 그리고 분노를 느끼고 난 뒤에 형성되는 허탈감,

무력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적 박탈감이라 명명하였다.

4) 감성적 소비가치

감성적 소비가치는 의사결정에 있어 목표나 기준이 되는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자극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재환, 2008; 윤재호, 2014; 이수

경, 김기옥, 2019; Conger, 1998; Jha & Adhikari, 2016).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MZ세대가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

또는 현재의 즐거움이나 만족 그리고 아름다움과 같이 긍정적인 느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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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소비를 감성적 소비가치라 명명하였다.

5) 과시적 소비성향

일반적으로 과시적 소비성향은 특정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시간적인

효율보다는 자신의 재력이나 능력을 과시하거나 사회적인 지위를 표출하

기 위한 소비성향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시적인 여가

소비 역시 일반적인 과시적 소비성향과 같이 사회적 명성 획득에 목적을

두고 있다(조광익, 이돈재, 2009; Bourdieu, 1996; Veblen, 1899; 1994).

따라서 본 연구는 자신의 계급이나 능력을 나타내고 타인과 구별 짓기

위해 MZ세대가 골프를 활용하는 것을 과시적 소비성향이라 명명하였다.

6) 골프만족

만족은 특정 대상이나 서비스 또는 경험 등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라

고 할 수 있다(주형철 등, 2013; Oliver, 1997). 이에 본 연구는 MZ세대

가 골프를 즐기는 모든 과정에서 형성되는 만족감을 골프만족이라 명명

하였다.

7) MZ세대

Mckinsey 보고서(2020.03.17.)에 의하면 1980년부터 1995년까지 출생

한 세대를 M세대, 1996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Z세대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국내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MZ세대에 관해 세부적

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통합하여 밀레니얼세대와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다(최샛별, 2022; 최재정, 2022). 이에 본 연구에서

도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이 밀레니얼세대로 구분한 1980년 ~ 1995년 출생

자를 M세대로 그리고 1995년 ~ 2012년 출생자를 Z세대라 명칭하고 이

들을 하나의 세대로 통합하여 MZ세대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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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세대의 개념 및 특성

1) 세대의 개념

일반적으로 세대의 개념은 사회학, 철학, 경영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

에서 연구주제로 사용되어 왔다. 아울러 고령화, 정보화 등을 비롯한 급

변하는 오늘날의 우리사회에서 세대의 특성이나 성향 그리고 세대 간의

차이나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다(이기형, 2022;

이장익, 이명신, 2011). 세대란 그리스어 ‘genos’로부터 유래하였는데, 본

래 자녀의 출산 또는 “새로운 존재의 출현(to come into existence)”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대에 대한 과거 사례들을 보다 넓게 살펴보면, 출생

과 새로운 존재 출현 그리고 재생산의 의미는 물론 역사상 특정 시대,

인생의 특정 시절이나 생애주기의 단계 그리고 가족, 인종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즉, 세대는 특정 존재를 전재로 이와는 다른 새로

운 존재의 출현이라는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며, 여기에는 자신

이 속한 특정 집단과의 공통점 그리고 다른 집단과의 차이점을 함축하고

있다(박재흥, 2003; Nash, 1978).

세대에 관한 개념을 체계적인 사회학적 관점으로 접근한 최초의 연구

는 Mannheim으로부터 비롯된다(Bengtson, Furlong, & Laufer, 1974;

Pitcher, 1994). 물론 그 전에도 다수의 학자들이 세대문제에 관해 관심

을 보여 왔지만, 연구의 체계성과 사회학적 함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의 연구를 최초의 체계적인 사회학적 연구라 할 수 있다(박재흥,

2001). 아울러 그의 연구는 세대가 계급과 같이 사회 변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정교화 시켰다는데

사회학적으로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김홍중,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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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재흥(2001; 2003)에 의하면 Mannheim(1952)의 연구에서 밝

히고 있는 세대에 대한 개념은 19세기 초 독일의 시대적 배경으로 인한

사회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사회운동과 관계가 없

는 세대의 현상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울러 그의 세대에 대한 개

념은 지극히 추상적이라 할 수 있어 경험적 연구를 수행해 나가기에 어

려움이 따른다.

이에 박재흥(2001; 2003)은 세대에 대해 동일한 역사 그리고 문화권

내에서 비교적 유사한 시기에 태어나 공통된 역사나 문화적인 경험을 공

유함으로써 타 코호트(cohort)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슷한 의식구조, 성

향, 태도, 행위 유형 등을 지니게 되는 사람들의 집합이라 정의하고 있

다. 이렇듯 세대에 대한 개념은 시대적 배경 또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

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생애주기가 유사한 연령 집

단으로 여겨지고 있다(이기형, 2022; Kupperschmidt, 2000).

그러나 같은 세대라 할지라도 그 안을 살펴보면 보다 다양한 하위집

단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따라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을

무조건적으로 동일하다 주장할 수는 없으며,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고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볼 수 있겠다(최샛별, 2022; 최재정,

2022).

2) 세대의 구분

고대 그리스 시대와 다르지 않게 세대라는 단어는 오늘날에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집단내의 유사성 그리고 집단 간의 차이

라는 의미 또한 유지되고 있다(박재흥, 2003).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세대

개념의 명료화를 시도한 Kertzer(1983)에 의하면 사회학자들에 의해 사

용되는 세대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

다<표 1>. 국내의 경우 세대에 관한 대표학자라 볼 수 있는 박재흥

(2009)은 세대명칭에 대한 구성기준과 세대명칭 그리고 세대의 유형 및

특성을 역사적 경험, 연령 또는 생애주기 단계 그리고 문화, 행태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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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표 2>.

세대구분 주요특징

친족계보

- 부모와 자녀관계 등에서 동일한 항렬에 속하는 사람들로 구분

- 사회학: 부모와 자녀간의 가치관의 연속성 & 단절과 관련하여

구분하는 경향이 있음

- 인구학: 여성의 재생산 활동을 통한 인구의 교체와 관련하여

구분하는 경향이 있음

동일시기

출생집단

-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코호트로 구분

- 같은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기에 의식 & 행위 측면에서 동질적

일 수 있음

동일

생애주기

단계

- MZ세대, X세대 등 동일한 life stage로 구분

- 같은 생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동일한

과제에 당면한 과제 동질적 집단이라는 것에 주목

역사적

시기

- 특정 historical period에 생존한 사람들로 구분

- 전쟁 체험, 코로나19 등과 같이 역사적인 특정 경험을 공유하

는 넓은 범위의 코호트를 포함하는 특징을 지님

출처: 박재흥(2003), Kertzer(1983)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구성

표 1. Kertzer의 세대 개념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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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기준 세대 명칭 특징

역사적

경험

역사적

사건

4⋅19세대, 유신세대,

IMF세대, W세대, R세대,

촛불세대 등

코호트시각을 잘 반영

정치와 경제, 문화적

사건, 상황적 경험 반영

마케팅활용도 낮음
시대적

특성

민주화세대, 베이비붐세대,

386세대, 88만원세대 등

연령

&

생애

단계

10년

단위
2030세대, 5060세대 등

이념지향의 구분

연령 & 코호트효과의

혼재,

상업적 목적에 대한

차별화

학교급별

범위

1315세대(중), 1618세대(고),

1924세대(대) 등

생애단계 청년세대, 실버세대 등

문화,

행태적

특성

특성
신세대, X세대, N세대,

MZ세대 등

문화 & 행태적 특성에

대한 포괄적 표현,

상업적 목적 차별화

소비 행태
P세대, WINE세대,

2.0소비자 등

표본조사에 근거함,

상업적 목적 차별화

출처: 박재흥(2009)

표 2. 세대명칭의 구성기준과 특징

이렇듯 세대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각 연구별 또는 학자별로

세대의 구분에 대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았

을 때, 이들 선행연구는 대부분 연령이나 코호트에 따라 각 집단 간의

태도나 가치관 또는 행동양식 등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주

목하고 있다. 이는 크게 3가지 효과(연령, 코호트, 시기)로 세분화 된다고

볼 수 있으며(선우지예, 2022; 한우영, 2014; Mannheim, 1952), 연령과

코호트 그리고 시기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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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특징

연령

효과

세대나 연령대 집단 간의 차이가 생애주기 단계 또는 연령의 차

이로 인한 것을 의미

코호트

효과

출생시점의 차이로 인해 사회화 정도 또는 역사적 사건의 경험

에 따른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것을 의미

시기

효과

특정 기간 동안의 시대적 상황 또는 사건들에 대한 경험이 모든

이들에게 공유되어 나타나는 차이를 의미

출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구성

표 3. 세대연구와 관련된 효과

이밖에도 세대를 구분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 먼저 박재흥(2005)과 황상민, 양

진영(2002)은 세대를 시대적 배경 또는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각각 4개와

6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김우성, 허은정(2007)과 이혜정, 유규창

(2013)은 베이비붐세대 그리고 X세대와 Y세대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손정희 등(2021)의 경우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 그리고 밀레

니얼세대와 Z세대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

도 일반적으로 주요사건 또는 출생년도를 토대로 세대를 구분하고 있다.

이 역시 학자에 따른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주로 출생연도에 따라 베이

비붐세대, X세대, 밀레니얼세대로 구분 짓고 있다(이기형, 2022;

Crumpacker & Crumpacker, 2007; Lancaster & Stillman, 2010; Strauss

& Howe,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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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세대 구분 출생년도

황상민 & 양진영

(2002)

해방 전후 복구 세대 1925년 ~ 1934년

근대화 세대 1940년 ~ 1949년

경제부흥기 세대 1950년 ~ 1959년

민주화 세대(386세대) 1960년 ~ 1969년

자율화 세대(X세대) 1970년 ~ 1979년

신인류 세대(N세대) 1980년 ~ 1990년

박재흥(2005)

식민지 & 전쟁체험 세대 1930년대 말 이전

산업화 & 민주화 운동 세대 1941년 ~ 1960년

386세대 1961년 ~ 1970년

탈이념 & 정보화 세대 1970년 이후

김우성 & 허은정

(2007)

베이비붐세대 1954년 ~ 1964년

X세대 1965년 ~ 1979년

Y세대 1980년 ~ 1999년

이혜정 & 유규창

(2013)

베이비붐세대 1955년 ~ 1964년

X세대 1965년 ~ 1976년

Y세대(밀레니얼 세대) 1977년 ~ 1995년

손정희, 김찬석 &

이현선(2021)

베이비붐세대 1946년 ~ 1964년

X세대 1965년 ~ 1978년

밀레니얼세대 1979년 ~ 1995년

Z세대 1996년 ~ 2010년

출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리

표 4. 선행연구별 세대 구분

3) MZ세대

(1) MZ세대의 개념

MZ세대란 밀레니얼세대를 말하는 M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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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를 모두 포함한 것을 의미하며, 국가 또는 학자별로 이들을 구분하

는 방식에 대해서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기형, 2022).

Mckinsey 보고서(2020.03.17.)에 의하면 1980년부터 1995년까지 출생한

세대를 M세대, 1996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Z세대로 볼 수

있으며, 국내의 연구들은 대부분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M세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출생한 세대를 Z세대로 지

칭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MZ세대에 관해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이들을 하나의 세대로 간주하고 있다(최샛별, 2022; 최재정,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도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이 밀레니얼세대로 구분

한 1980년 이후 출생자를 M세대로 그리고 1995년 이후 출생자를 Z세대

라 명칭하고 이들을 하나의 세대로 통합하여 MZ세대로 설정하였다.

학자
구분

M세대 Z세대

이영은 &

이용기(2020)
1980년~1994년 1995년 이후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19)

1981년~1996년 1997년 이후

최샛별(2022) 1980년~1994년 1995년~2004년
통계청

(2020.05.13.)
1980년~1994년 1995~2004년

Pew

Research

Center(2018;

2019)

1981년~1996년 1997년~2000년대 중반

Mckinsey

(2020.03.17.)
1980년~1995년 1996년~2012년

출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리

표 5. MZ세대 구분



- 28 -

(2) MZ세대의 특징

2021년을 기준으로 국내 총 인구 수와 대비하여 밀레니얼 세대는 약

22%, Z세대의 경우 약 14%로, MZ세대의 비율이 전체 인구수 대비 약

36%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수 대비 약 15%인 베이비부머 세대

와 약 26%인 X세대를 합한 수치와 비슷한 비율이며, 세계시장의 경우

2020년을 기준으로 밀레니얼세대의 소비력이 X세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향후 2035년에는 Z세대 역시 X세대의 구매력을 넘어설 것

으로 관측되는 만큼 세계 소비시장에 있어 주력 소비층이 MZ세대로 전

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기형, 2022; 조선일보, 2021.05.31.).

골프소비에 있어서도 코로나19 발병 이후 남성 혹은 중장년세대로 구

성되었던 주요 소비층이 MZ세대와 여성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골프저널, 2022.05.18.; 시사뉴스, 2022.06.25.; 신재광 등, 2022;

아시아투데이, 2022.05.29.; 이용건, 2013; 중앙일보, 2021.06.06.; 한국스포

츠정책과학원, 2022.01.27.). <2021 KB자영업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골프인구는 약 515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도인 2019년에

비해 약 46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며, 신규로 유입된 골프인구 중 MZ세

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1.06.06.). 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 MZ세대의 골프 참여

증가율을 보면 남성의 경우 20대 53.7%, 30대 80.2%의 증가율을 보였으

며, 여성의 경우에는 20대 58.3% 그리고 30대는 무려 102.5%의 증가율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신문, 2022.06.21.; 시사뉴스, 2022.06.25.;

중앙일보, 2021. 06.06.). 이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급증하게 된 골프의

인기가 MZ세대의 급격한 신규유입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처럼 일반적인 소비시장은 물론 골프에 있어서도 주력 소비층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MZ세대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삼정

KMPMG경제연구원(2019)에 의하면 밀레니얼 세대는 과거 학창 시절부

터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순차적으로 접한 세대이다.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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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문화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되었다. 반면 Z세대는 디지털 세상

에서 태어난 첫 번째 세대인 ‘디지털 네이티브’이다. 즉,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이 자연스러운 디지털 원주민인 셈이다. MZ세대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정보보다 동영상 혹은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정보에 더 높

은 이해력을 지니고 있다. SNS를 활용해 다양한 이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험을 매일 하고 있고,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의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디지털 커머스 문화에도 익숙하다.

또한 조선비즈(2021.05.31.)에 의하면 밀레니얼 세대는 부모를 통해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이기에 안정

적인 직장을 선호한다. 그러나 노동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반면 Z세대는 스마트폰과 신

체가 일체된 삶을 살며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통해 모든 사회적 이슈를 접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정, 기후변화 등

과 같은 이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며, 공부도 게임도 친구들과 온라

인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인다.

소비에 있어서도 MZ세대는 이전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들

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성비를 추구하지만, 자신의 능력이나 재력을

과시할 수 있는 명품, 패션 등과 같은 사치품에서는 플렉스하려는 이중

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20.05.13.). 더욱이 골프에 있어 기존

의 주 참여 층이었던 기성세대가 합리적인 소비와 실용적인 소비 그리고

저축과 같은 이성적 소비를 추구한다면, MZ세대는 자유롭고 가치지향적

인 사고, 플렉스소비, 자기중심적 소비 그리고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감성적인 소비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남윤주, 남승규, 2022).

이렇듯 이전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MZ세대에 대

해 박순형(2022)은 디지털 네이티브, 개인의 취향과 다양성 존중, 플렉스

문화와 가치 소비, 워라벨 추구, 욜로와 파이어족 등 5가지 특성으로 구

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 30 -

구분 주요 특성

디지털 네이티브

(Digital Native)

- SNS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 친숙함

- 신문물에 접하는데 거리낌 없음

-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

- 유행보다는 차별화된 이색적인 경험 추구

- 새로운 것을 빠르게 습득

- 자신을 콘텐츠 삼아 공유하는 콘텐츠문화에 익숙함

개인의 취향 중시

&

다양성 존중

- 개인에 초점을 둠 & 자신의 행복을 추구

- 자기애가 강함 & 자기만족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함

- 자유롭고 개방적

- 타인의 취향을 존중

플렉스문화

&

가치 소비

-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며 과시하는 플렉스문화로 자신

을 나타내려함

- 중고 거래에 보다 적극적

- 희소가치를 지닌 제품을 리셀하여 투자수단으로 이용

- 소유보다 공유

- 의미, 가치, 신념을 나타내는 소비에 중점을 둠
워라밸 추구

(Work Life

Balance)

- 좋고 싫은 것을 명확하게 드러냄

- 학연, 지연, 혈연 등 인맥 쌓기에 부정적

- 일과 삶의 균형 &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추구
욜로족(Yolo)

vs

파이어족(Fire)

- 현재의 행복을 중시 & 저축 보다 소비 추구

- 경제적 자립 확보 & 빠른 시기에 은퇴하고자 함

출처: 박순형(2022)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구성

표 6. MZ세대의 주요 특성

2. MZ세대 소비트렌드

1) 소비 측면에서의 골프

골프에 있어 소비의 측면은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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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과 달리 골프는 기본적인 지식 없이 즐길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누구든지 골프를 즐기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중장기적인 레슨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둘째,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하고 금전적인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축구, 농구, 배드민턴 등과 달리 골프를 즐기기 위해서는 정해진 장소

즉,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골프장을 이용하여야만 한다. 더욱이 골프장

대부분은 도심 외곽 또는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하는 비용이 금전적

은 물론 시간적으로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금전, 시간적으로 발

생되는 비용으로 인해 스크린골프가 활성화되었지만, 그조차도 결코 비

용이 저렴하지 않은 실정이다.

셋째, 골프를 즐기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웻지, 퍼터 등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들여 다양한

골프클럽을 갖추어야 한다. 특정 골프장의 경우 골프클럽과 골프화 등을

대여해주는 곳들이 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소수에 불과하고 특별한 경우

를 제외하고 이를 대여해서 골프를 즐기는 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

할 것이다. 아울러 골프공 역시 상당한 비용이 발생된다. 한번 구매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축구공과 농구공 등과 달리 골프공은 미스 샷으로

인해 공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숙련된 참여자의 경우 잘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해도 골프공은 샷을 할 때마다 표면이 마모되기 때

문에 그 수명이 매우 짧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골프공을

구매해야 하기에, 이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넷째, 골프를 즐기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적 비용이 발생한다. 앞서 언

급한 것과 같이 골프를 즐기기 위해 요구되는 골프장은 대부분 접근성이

좋지 못하다. 따라서 이동하는 거리가 많아 시간적인 비용 발생이 필수

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라운드 시간(골프장 이용시간)은 5시간,

주말의 경우 많게는 6시간 이상도 잡아야 한다. 즉, 국내에서 라운드하기

위해서는 반나절 이상의 시간적인 비용을 투자해야만 한다. 더욱이 이를

위해 평소에 연습하는 시간까지 더한다면 그 어떤 스포츠보다도 많은 시

간적인 지출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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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골프는 스포츠 종목 중 유일하게 심판이 없는 스포츠이다. 그

만큼 예의와 매너를 중시하는 스포츠이며 신사 스포츠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골프장에 입장하여 골프를 즐기기 위해서는 골프웨어와 골프화

등 적절한 복장을 갖추어야만 하는데, 이 역시도 요구되는 비용이 상당

하다.

이처럼 골프를 즐기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에 비해 비교적 많은 금전,

시간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골프는 사치

성 스포츠 또는 귀족스포츠로 여겨지며 대중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소비, 여가, 참여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여 MZ세대의

골프에 대한 인기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2) MZ세대의 플렉스문화와 스포츠

MZ세대가 가장 영향력 있는 주요 소비층으로 대두되면서 이들의 성

향이 반영된 소비문화가 형성되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

타나는 현상은 플렉스문화이다(신승아, 2020). 영어로 플렉스(Flex)란 구

부린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근육을 과시하는 행위인 ‘flexing’으로부터 시

작되어 다른 이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과한행동 또는 자랑한다는 뜻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자신이 가치 있다고 인식하는 제품은 가격이 고가

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 MZ세대에게 ‘재력을 과시

하다’ 또는 ‘비싼 물건을 지르다’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주로 고가

제품의 구매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많이 쓰이

고 있으며 하나의 소비문화 또는 대세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최재정, 2022).

과거에는 플렉스문화가 유튜브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의 활성화와 결

합하여 일종의 ‘과시 놀이’가 되면서,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 왔다(아시아경제, 2019.11.29.). 그러나 최근 조사에서 MZ세대는 플

렉스 문화를 자기만족과 하나의 즐기는 놀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들이 SNS인증 샷을 통해 고가의 제품을 플렉스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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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드러내는 자기과시형 소비가 이제는 하나의 소비문화 트렌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박태호 등, 2020; 송주완, 2019; 아시아경제,

2022.06.26; 이수진, 김난도, 2020).

이러한 현상은 스포츠 시장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품

질 및 성능 대비 저렴한 가격에 대한 브랜드 수요가 높았다면, 전반적인

스포츠용품의 개성화가 이뤄지면서 고가의 유명 브랜드 또는 전문 스포

츠 브랜드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Feng, 2014; 신승아,

2020). 또한, 프로들이 사용하는 고품질의 스포츠제품은 물론 특수 제작

된 제품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전문장비 또는 의류를 갖추

게 되면 프로와 같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면

서 전문용품의 구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MZ세대의 플렉

스문화는 스포츠에 있어서도 이해해야 될 새로운 형태의 소비문화인 것

을 알 수 있다(신승아, 2020; 황인호, 2015).

3) MZ세대의 플렉스문화와 골프

코로나19에 의한 보복소비의 영향으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

복)을 추구하는 MZ세대가 명품소비가 급증하면서, 명품브랜드들은 국내

시장에서 역대급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SBSBiz, 2022.04.11). 각

브랜드들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샤넬코리아의 경우 2020년에 비해 약

32% 증가한 1조2천23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동 기간 영업이익은 2천

490억원으로 2020년 대비 67% 급증했다. 루이뷔통코리아의 경우 2020년

대비 약 40% 증가한 1조4천681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동 기간 영업이익

은 3천19억원으로 거의 두 배 가량 급증했다. 명품브랜드 중 가격이 가

장 높은 에르메스코리아의 경우 2020년 대비 약 26%가 증가한 5천272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은 1천704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약 28%

가 급증했다. 3대 명품으로 여겨지는 에루샤(에르메스, 루이뷔통, 샤넬을

합쳐 줄인말)를 합산한 매출이 3조원을 돌파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세

계일보,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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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명품 브랜드의 호실적 배경에는 MZ세대의 스몰 럭셔리 트렌드

를 꼽을 수 있다. 명품에 대한 소유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플렉스 문화

가 확산되면서 MZ세대의 보복 소비 심리가 급증하게 된 것이다(서울경

제, 2022.04.08.).

이러한 MZ세대의 명품 플렉스 현상은 골프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그동안 골프는 사치성 스포츠 또는 귀족스포츠 등 부정적으로만 여겨지

며 대중의 외면을 받아왔었다. 그러나 2021년 국내 골프장 누적 이용객

수는 2019년(4,100만명) 대비 급증한 5,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2021년 국내 골프인구는 약 515만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중 MZ세대의 경우 2020년

대비 약 35%가 증가한 11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골프 신

규 참여자의 약 65%가 20-40대 그리고 10대-30대의 골프 소비가 폭발

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22년 올해 국내 골

프시장 규모는 약 6조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머니S,

2022.04.09.; 인더뉴스, 2022.04.19).

MZ세대가 골프로 급속히 유입되면서 고가 골프웨어 브랜드 역시 전

성기를 누리기 시작했다. 자신을 위해 아끼지 않는다는 MZ세대의 소비

특성이 골프웨어의 럭셔리 전략과 맞아들면서 고가 골프웨어 매출은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골프에서 명품으로 불리우는 PXG의 경

우 론칭 5년만인 2021년에 연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주요 점포

의 경우 연매출이 40-5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스1,

2022.04.11.). 또한 현대백화점의 경우 2022년 1분기 골프 부문 매출은

2021년 동 기간 대비 약 70% 증가했으며, 그중 MZ세대의 골프 매출은

103% 이상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전체 골프 매출에서 MZ세대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사상 처음으로 약 20%를 넘어서며 골프 부문 주요

고객층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머니S, 2022.04.09).

이처럼 MZ세대의 명품 플렉스 현상이 골프에서도 나타나게 된 배경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교적 초보자가 즐기기 수월한 스크린골프장

과 스크린을 활용한 레슨스튜디오의 증가로 MZ세대의 골프에 대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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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TV를 포함한 각종 미디어를 통해 골프예능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또래 유튜버들의 골프를 즐기는 브이로

그를 보며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MZ

세대의 명품 플렉스 현상이 골프에서도 나타나게 된 배경은 새로운 트렌

드가 된 인증 샷 문화와 플렉스문화의 결합을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

다. 이제 MZ세대는 SNS에 인증 샷을 올리는 것을 자신의 개성을 표출

하는 수단으로 여기게 되었다. 즉, 골프웨어를 입고 필드에서 골프를 즐

기는 사진을 SNS에 올리며, 사회적으로 고급스포츠라 인식되는 골프를

통해 개성과 차별화된 자신의 모습을 표출하는 자기과시형 여가소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대학내일20대연구소, 2021; 머니S,

2022.04.09.).

3. 사회적 위기 측면에서의 코로나19와 골프

1) 사회적 위기와 스포츠

최근 코로나19라는 사회적위기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는 많은 변화

가 일어나게 되었다. 전반적인 여가스포츠 환경 역시 이러한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으며, 특히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소위 2030이라

불리는 MZ세대의 급격한 신규유입으로 국내 골프 시장은 말 그대로 유

래 없는 호황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위기가 골프와 같은 특정

스포츠 종목에 큰 변화를 불러온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위기가 국내 골프시장의 급격한 활성화에 영향을

주었듯, 사회경제적 위기에 따라 특정 스포츠 종목에 매우 큰 변화가 일

어나게 된 것은 국내외 과거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국내의 경우 IMF라는 사회적 위기와 마라톤을 생각해볼 수 있

다. 이재희(2003)에 의하면 IMF 직후 마라톤 인구가 급증하게 된 배경에

대해 경제적 측면에서의 두 가지 다른 해석이 있다. 첫째는 사회경제적

인 위기로 인한 마라톤 참여의 급격한 증가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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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골프에 대한 참여가 급증한 것처럼 구제금융 신청을 한 직후의 마라

톤 인구 역시 급증했기 때문이다. 즉, IMF 이후 급증한 실업률 그리고

어려워진 가정경제는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왔고, 건강을 위해 운동

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다른 스포츠에 비해 비교적 접근하기 쉽고

장비가 덜 요구되는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가 마라톤 인구의 급증

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조깅이나 달리기와는 달리 마

라톤은 중산층이 선호하는 스포츠이다. 또한 소요되는 비용역시 만만치

않은 고급스포츠이기에 그 접근성은 마라톤을 시작하게 된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장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부담 없이 참

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마라

톤 인구의 급증이 경제적인 안정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는 것이다(이재희, 유용상, 2006).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IMF와 마라

톤 붐 사이에는 사회적으로 일정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이에 관한 선행

연구들의 중론이다. 먼저 한태룡(2007)에 의하면 IMF를 기점으로 우리사

회에서는 마라톤 붐이 일어났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할 수

있는 운동이 달리기밖에 더 있느냐는 식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

러한 현상은 ‘위기 상황에 대한 방어기제’가 작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 아울러 이은수(2000) 역시 마라톤 붐은 사회적으로 IMF와 일정한 연

관이 있으며,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재희, 유용상

(2006)은 IMF로 인한 경제적 혼란 그리고 불안한 사회적 분위기를 극복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라톤 붐 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공황이라는 사회적 위기와 댄스 마라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진주영(2018)은 대공황 시기의 미국에서 댄스 마라톤

이 전성기를 맞게 된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29년

대공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미국 경제는 한순간에 곤두박질치게 되었고,

이때 지금의 골프와 같이 유래 없던 호황기를 맞게 된 것이 바로 댄스

마라톤이다. 댄스 마라톤의 핵심은 춤의 예술성이나 참가자들의 실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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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지 않으며, 누가 얼마나 정지하지 않고 더 오랫동안 버티느냐에

있다. 즉, 극심한 경기침체와 실업 등으로 인해 형성된 사회적 공포 그리

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대적인 요

구가 댄스 마라톤의 전성기라는 문화적 현상에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시대적 배경과 특정 종목 그리고 역사적 시기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사회경제적 위기에 따라 특정 스포츠 종목에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결국 사회적 위기에 대한 방어,

대응, 대처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IMF 당시 국내의 마라톤과 대공황

당시 미국의 댄스 마라톤은 그 시대의 청년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진주영, 2018; 한태룡, 2007). 이러한 견지에서 코로나19 발생 이

후 나타난 골프에 대한 MZ세대의 참여 급증 현상을 코로나19라는 사회

적 위기에 대응하는 한 유형으로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형성된 공포, 불안, 걱정

그리고 위기에 대응하는 방어기제를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대처의 측면으로 바라보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현대인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림과 동시에

정신적으로는 피폐한 상태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양면

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김성욱, 2001).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

해 형성된 사회적 불안감과 방역규제로 인한 여러 제약이 지속되면서 우

울감 또는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들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이범주,

2021).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사회적 잠금장치가 코로나19 전염병 확

산을 막는데 도움을 주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이들과의 격리, 불확실성,

자유의 박탈 등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야기하고 있

는 것이다(정인솔, 2022; Brooks et al, 2020; Koo et al, 2020). Lazarus

& Cohen(1977)에 의하면 이와 같은 스트레스가 발생되는 원인은 크게 3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최근 우리가 직면하게 된 코로나19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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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성원 대다수에게 직결되지만 제대로 통제 할 수 없는 상황들, 둘

째, 가족과의 사별, 실직 등과 같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

정적인 사건이지만 개인이 통제하기 힘든 상황들, 셋째, 일상적인 문제로

작은 다툼과 같이 개인의 짜증을 야기하거나 고민하게 만드는 사소한 상

황들이다.

연구자 스트레스 발생원인

Lazarus

&

Cohen(1977)

인적⋅자연적 재난 등과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족과의 사별,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일상적인 사소한 문제로 개인의 짜증이나 고민을 유발하는

상황

표 7. 스트레스가 발생되는 원인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스트레스는 자신에게 위협적이

거나 해가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극에 대한 인지과정을 의미한다

(Lazarus, 1999). 양수(2013)는 인간의 내외적인 요구가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험 혹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대처능력이나 역량을 초과하는 경험

을 스트레스라 정의하였고, Townsend & Morgan(2017)은 특정상황에

대한 적응이 요구되거나 신체⋅정신⋅정서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어떠한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스트레스를 정의하고 있다(양진영, 2021). 즉, 스트

레스는 개인의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상황을 저해하는 사건이나 상태

로 정의할 수 있으며, 주변 환경으로부터 위협이 인지될 때, 자신을 보호

하려 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특정한 사건에 대해 자신의 가치 또

는 감정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현재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할 때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허지애, 김정문, 2017;

Lazarus & Folksman, 1984).

일반적으로 인간은 생활 속에서 나름대로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현재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며 살아가고 있다.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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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있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기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그 자

체보다도 자신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김희은, 2018).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인간이 스트레스를 처

리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인지⋅행

동적인 노력을 말하며, 심리적인 안정을 지속하기 위한 개인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다시 말해 스트레스 대처방법

은 개인이 스트레스에 마주치게 될 때, 그 스트레스를 마스터하거나 최

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형태를 의미하며(Krohne, 2002; Rilveria,

2018), 개인이 스트레스를 지각하게 된 상황에서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

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적인 인지 또는 행동적 노력이라 정의할 수

있다(Smith et al., 1995).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스트레스에 대한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사

고 또는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정용화, 2010). 일

반적으로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면 누구든 그에 따른 균형을 맞추기 위

해 특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있어 많은

노력을 요구받게 될 경우 개개인의 정서적인 자원은 금방 고갈될 수밖에

없으며, 생리적 증상(두통, 피로감 등)이나 행동적 증상(울음, 비난, 고함

등) 그리고 정서적 증상(불안, 우울, 좌절감 등)과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

증상을 불러오게 된다(김현정, 2022). 즉, 스트레스가 개인이 당면한 문제

또는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자신의 능력 또는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

족하다고 인지할 때 발생하게 되므로(황설영, 2005), 지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대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개인은 그 원인이 되는 요인에 대해 자신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만한 자원이 무엇인지 고려하게 되며(Lazarus, 1995), 자신이 가진 자원

을 활용한 대처가 적절하게 작용된다면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

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김송이, 2020; 윤지인

등, 2021; Forsythe & Compas, 1987; Tseng, 2009). 따라서 스트레스 대

처는 개인이 인지하는 스트레스의 강도를 완화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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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며(김보람 등, 2015),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촉진과 함께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Fredrickson et al., 2003).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윤지인 등

(2021)은 연구결과를 통해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의 코로나 관련 스트레

스 수준이 그에 따른 대처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임승현 등(2011)의 연구결과 헬스클럽 이용자의 스트레스 대처와 여가만

족은 그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 다양한 선행연

구결과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대처방법 역시 만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다(서미, 최보영, 조한익, 2006;

박선희, 박현주, 2009; 이상범, 김형남, 2016; Bonanno, et al., 2005).

따라서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로 인해 발생된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MZ세대의 적극적인 대처방법의 한 형태로 골프에 대한 관심과 참

여가 다른 세대보다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고, 골프를 통해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감이 충족되면서 이에 대한 MZ세대의 참여가 급증하게 되었

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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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이라는 개념은 미군들의 생활수준

만족도를 연구했던 Stouffer, Suchman & DeVinney(1949)에 의해 처음

언급된 용어로서,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Tripathi & Srivastava, 1981). 상대적 박탈감은 타인 또는 집단의 상황

을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상황과 비교하여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를

의미한다(양혜승, 2019). Smith, Pettigrew, Pippin & Bialosiewicz(2012)

는 사회적 상향 비교를 통해 현재 자신의 상황이 타인보다 열등하고 불

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였으며, Gurr(1970)는

하고 싶은 일과 실제 실현 가능한 일 사이의 불일치에 대한 행위자의 인

식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과 자신이 원하는 상황 사이의 불일치된 상황으로부터 지각하게 되는 긴

장 상태를 의미하며,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라 설명될 수 있다(Crosby,

1976).

이후 Stouffer et al.(1949)의 이론을 공식적으로 해명하고자

Davis(1959)는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세 가지

요소를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에 관한 공식적인 이론의 근

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Davis(1959)의 이론에 따르면 첫째, X(재화나

기회)에 대해 결핍을 느끼고 있는 자신이, 둘째, 자신과 비슷한 누군가가

X(재화나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셋째, 자신 또한 X

(재화나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여야만 상대적 박탈감 이론

이 성립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상대적 박탈감

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Runciman(1966)은 Davis(1959)가 제

시한 세 가지 조건에서 하나를 더한 네 번째 조건인 “자신이 X(재화나

기회)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라는 조건을 덧붙이면

서 비현실적이지 않은 현실적인 열망이 결핍을 초래한다고도 하였다. 특

히 Merton & Rossi(1968)는 상대적 박탈감을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서 느끼는 상대적 열등감으로 정의하며, 기대가치가 타인과의 비교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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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이처럼 상대적 박탈감은 타인과의

비교과정이 선행된다는 점이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다(Callan, Kim, &

Matthews, 2015). 이처럼 상대적 박탈이론(Theory of Relative

Deprivation)은 심리학의 좌절·공격이론(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과 사회학의 준거집단이론(Reference Group Theory)을 바탕

으로 집단행동(Collective Behavior)의 사회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이

론으로 발전되어 왔다(임희섭, 1993).

연구자 정의

Smith, Pettigrew,

Pippin &

Bialosiewicz(2012)

사회적 상향 비교를 통해 현재 자신의 상황이 타인보다

열등하고 불리하다는 인식

Gurr(1970)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것의 불일치에 대한 행위자

의 인식

Crosby(1976)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자신이 원하는 상황 사이의 불

일치된 상황으로부터 지각하게 되는 긴장 상태

양혜승(2019)
타인 or 집단의 상황을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상황과 비교하여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

박래효,

김경수(2006)

주관적이고 불쾌한 감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객관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사회비교를 통해 개인이

경험한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표 8. 선행연구의 상대적 박탈감 정의

국내에서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정의로는 양혜승(2015)은 상대적 박

탈감을 다른 사람의 상황과 자신의 상황 또는 다른 집단의 상황과 자신

이 속한 집단의 상황과의 비교를 통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라고 정의

하였으며, 박래효, 김경수(2006)는 상대적 박탈감은 주관적이고 불쾌한

감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러한 감정은 객관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

이 아닌 사회비교를 통해 개인이 경험한 상황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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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고은강(2021)은 상대적 박탈감을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관계에서 비교를 통해 발생한다고 하였다. 즉, 평등해야 하는데

평등하지 않고 불평등하다고 느낄 때, 불평등을 인지하는 단계를 넘어가

면서 상실감이 들 때,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수의 학

자들이 정의한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우선

적으로 나와 타인의 비교가 선행되어야 하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타

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없거나, 타인이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

고 생각될 때 느끼는 허탈함, 열등감, 자괴감 등의 주관적인 감정으로서

의 부정적 결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연구자 상대적 박탈감 발생조건

Davis(1959)

재화 or 기회에 대해 결핍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자

신과 비슷한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

식하고, 자신 또한 그러한 재화 or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인식할 때

Runciman(1966)
Davis(1959) 조건에 추가로 자신이 재화 or 기회를 얻

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때

Merton &

Rossi(1968)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느끼는 상대적 열등감으로

기대가치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발생

고은강(2021)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관계에서 비교를 통해 불평등하다

고 느낄 때, 불평등을 인지하는 단계를 넘어가면서 상

실감이 들 때

표 9. 상대적 박탈감의 발생조건

선행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타인과의 사회적 상향 비교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좌절과 분노를 느낄 수 있으며, 이후 이러한 감정은 상대적

인 박탈감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신체와 정신적인 건강을 해쳐 삶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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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저하시키게 된다(Bernburg, Thorlindsson & Sigfusdottir, 2009;

Mishra & Carleton, 2015; Tropp & Wright, 1999). 하지만 이를 극복하

기 위한 수단으로 과시적인 소비를 수행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송주완,

2019; 이진균, 박현선, 2018) 이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형성된 부정

적인 감정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상향비교를 하는 대상의 삶을 자신도 즐

길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시적 소비성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김해인, 한은경, 2018). 이처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형성

된 무력감은 충동적인 구매 욕구는 물론 준거 집단의 소비형태에 동조하

는 원인으로 작용 되면서 특정 소비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김영

신, 박지영, 2006; Chipp, Kleyn & Manzi, 2011).

이에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차혜경(2019)은 상대적 박탈감이 대학생

의 SNS 과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송주

완(2019)은 상대적 박탈감이 과시적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해인, 한은경(2018)의 연구결과 인스타그램 이

용자의 매개된 관음증이 동조 소비와 과시적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정기, 황우념

(2021)의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브

랜드 지향 과시성향과 유행제품 지향 과시성향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을수록 과시

적 소비성향 역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MZ세대 골

프참여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과시적 소비성향 역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연구는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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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결과

차혜경(2019) 상대적 박탈감이 대학생의 SNS 과시행동에 영향을 미침

송주완(2019)
인스타그램을 통해 느끼게 된 상대적 박탈감이 과시적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함

김해인,

한은경(2018)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매개된 관음증이 동조 소비, 과시적

소비에 영향을 제공하며, 상대적 박탈감이 이를 부분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정기,

황우념(2021)

연예인·인플루언서의 플렉스 문화로 인해 대학생들이 지

각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브랜드 지향 과시성향과 유행제

품 지향 과시성향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로 나타남

표 10. 상대적 박탈감과 소비에 관한 선행연구결과

5. 감성적 소비가치

그동안 소비시장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경쟁성, 편리성, 기능

성, 접근성, 안정성 등 주로 그에 대한 효용적인 가치가 중점적으로 고려

되어 왔었다. 그러나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한 지식정보사회에 이르게

되면서 심리적인 만족, 감동 등과 같은 감성적인 측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이수철, 이은경, 2010). 다시 말해 제품이나 서비스

와 같은 특정 대상에 대한 가격 또는 성능과 같은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그 안에 내재돼있는 스토리텔링, 이미지 등과 같은 개인의 감성을 자극

할 수 있는 측면이 소비자에게 더 강하게 작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

해 이미지나 그 제품이 상징하는바와 같은 감성적인 요인이 소비자의 구

매의사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제공하게 되었다(조혜경 등,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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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tvedt & Patrick, 2008). 즉,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자

신이 논리적 또는 이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결정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고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감성적인 동기가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

는 것이다(Conger, 1998).

Bagozzi, Gopinath & Nyer(1999)에 의하면 감성은 특정 사건에 대한

가치 판단 또는 개인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는 즉각적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감성은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닌 직관적이고

본능적으로 느끼며 받아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최설매, 2009). 따라서

소비가치가 제품이나 경험의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과 이를 선택하게 되

는 그 과정에서의 기존 또는 목표가 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기에(Sheth,

Newman, & Gross, 1991), 감성적 소비가치는 의사결정에 있어 목표나

기준이 되는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자극으로 정의할 수 있다(Conger,

1998). 정양식(2019)은 감성적 소비가치란 말 그대로 감성을 기반으로 한

소비가치라고 설명하면서, 아름다움 또는 기분전환과 같은 감성적 요소

가 특정 의사결정에 기준이 되는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최

설매(2009)는 감성적 소비가치를 제품이나 경험을 구매하는데 있어 인간

의 감성이 결정적으로 작용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즉, 감성적 소비

가치는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를 말하며,

현재의 즐거움이나 만족 그리고 아름다움과 같이 긍정적인 느낌을 추구

하는 소비라 설명 할 수 있다(박재환, 2008; 윤재호, 2014; 이수경, 김기

옥, 2019; Jha & Adhikari, 2016).

과거 전통적 관점에서의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최종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당한 이유 및 목적을 가지고 가격, 기능 등

과 같은 다양한 정보들의 비교를 통해 최상의 결정을 내린다고 보았으

며, 감성적 소비는 이와는 반대로 충동, 사치, 과소비 등을 야기할 수 있

다는 이유로 비합리적 또는 올바르지 않은 소비로만 치부해 왔다. 그러

나 Hirschman & Holbrook(1982)와 Holbrook & Hirschman(1982)의 연

구를 시작으로 감성적 소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감성적 소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이수경, 김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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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박재환, 김용만(2008)은 실

제 소비시장에서는 소비자의 감성적 소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소비자행

동 연구에서는 소비태도 등과 같은 이성적⋅합리적 소비행동에만 집중하

고 있다 설명하면서 감성적 소비가치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

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밖에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도 소비행동

에 있어 대중은 자신의 목표를 충족하려는 이성적 소비는 물론 즐거움

등을 느끼기 위한 감성적 소비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며,

이성을 기반으로 한 결정보다 감성을 기반으로 한 결정이 더 오래 지속

될 수 있다. 때문에 의사결정과정 또는 특정 행동과정을 보다 효율적으

로 파악하는데 있어 감성적인 측면은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변

수로 설명하고 있다(조혜경 등, 2019; Babin, Darden, & Griffin, 1994;

Hagtvedt & Patrick, 2008; Perugini & Bagozzi, 2001; Venkatraman &

Macinnis, 1985; Westbrook & Black, 1985). 따라서 감성적 소비가치가

현대사회 소비자들의 소비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최근 MZ세대에서도 이러한 감성적인

소비가치에 치중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MZ세대의

소비트렌드와 이들이 골프에 참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필히

고려해야 될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감성적 소비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 Holbrook &

Hirschman(1982)은 소비에 대한 경험적 모델 제시를 통해 소비자행동이

쾌락적 반응, 심미적 준거 그리고 상징적 의미와 매우 밀접한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 진행되어온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도 즐거움이나 자극과 같은 유희적 가치에 중점을 둔 쾌락성, 디자인 또

는 모양과 같은 미적 가치에 중점을 둔 심미성, 그리고 이미지나 사회적

으로 상징하는 의미와 같은 상징적인 가치에 중점을 둔 상징성 차원에서

감성적 소비가치와 소비환경을 설명하고 있다(박재환, 2008; 이수경, 김

기옥, 2019; 이정학 등, 2012; 조혜경 등, 2019; 황민우, 2006; 황민우, 정

헌배,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도 감성적 소비가치의 하위요인을 쾌락성

과 심미성 그리고 상징성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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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쾌락성

쾌락성은 소비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이나 흥분 등의 오락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상태라 말할 수 있다

(Bosnjak, Metzger, & Graff, 2010). 따라서 쾌락성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로서 정서적인 이유로부터 발생되며 대체로 다채로운 감각적 체험과

재미 또는 흥분이나 환상을 위해 이뤄지게 된다(Hirschman & Holbrook,

1982; Holbrook & Hirschman, 1982; Jha & Adhikari, 2016). Hudson &

Murray(1986)에 의하면 소비자는 소비경험을 통해 환상이나 즐거움과

같은 쾌락적인 측면을 획득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Hirschman &

Holbrook(1982)은 쾌락적 소비가 이성적인 소비에 비해 더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고 하면서, 쾌락적인 소비가치를 추구할수록 단순구매가 아닌

그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즐거움이나 재미를 통해 소비에 대한 가치를

지각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쾌락성은 구매하려는 제품이나 서비

스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이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획득하게 되는 즐

거움과 유희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놀이와 즐거움이라

는 충분한 소비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김유정, 2019; 홍은실, 정운영,

2012). 때문에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이를 경험하는데 있어

즐거움이나 흥분, 환상과 같은 주관적인 쾌락적 소비가치가 품질에 관한

그 자체 속성보다 최종선택을 하는데 더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박재환, 김용만, 2008; Westbrook & Oliver, 1991). 더욱이 소비활동에

있어 쾌락적인 소비는 이전부터 지금에 이르는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소비에 있어 더욱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이수경, 김기옥, 2019). 특히 현대사

회의 소비자들은 소비를 통한 자기만족의 측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소비하려는 성향이 증가하게 되면서

현재의 소비시장은 제품을 파는 것에서 경험을 파는 것으로 변화되어 가

고 있다(김난도, 전미영, 이향은, 이준영, 김서영, 최지혜, 2016).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에서 다루고 있는 비합리적 소비와 같은 부정적인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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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나의 주요한 소비트렌드라는 측면

에서 쾌락성을 바라보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심미성

오늘날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미적인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성향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심미적 요소가

제품이나 경험과 같은 특정 대상에 대한 경쟁력 및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대두되었고, 아름다움 그 자체가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성장시키는 주

된 원인 중 하나로 자리하게 되었다. 즉, 심미적인 가치가 소비자의 감성

을 자극하며 현대인의 일상적 소비생활에 있어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

면서(황민우, 2006), 특별한 이유 없이도 단순히 예쁘거나 시각적 아름다

움이 좋아서 구매하는 심미적 가치에 의한 소비가 이제는 하나의 소비트

렌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이수경, 김기옥, 2019).

심미성은 소비자가 소비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디자

인이나 색상과 같은 미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상태라 할 수 있다(정갑연, 서민교, 2016). 다시 말해 심미성은 특정 대상

에 대한 전반적인 아름다움의 느낌, 매력 등과 같은 미의식이라 설명할

수 있다(윤재호, 2014). Rocchi & Stefani(2006)는 심미성은 실용적 기능

과는 별개로 소비자가 제품 그 자체에 관심을 보이고 인식 및 감상하는

것이라 하면서, 특정 제품에 대한 외관과 디자인 그리고 이미지 등의 미

적인 요소를 추구하는 것이라 하였다(정갑연, 2016). 황민우, 정헌배

(2007)는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적 이미지 및 종합적인 인상을 의미

하는 개념으로써 특정 제품의 크기나 모양 그리고 디자인이나 색채 등

그 외형에서 나타나는 미적 요소와 특정 판매기법과 같은 제품의 외형적

특성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심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지희, 고재

윤, 성혜진, 2013). 또한 정경희, 유광길(2009)은 특정 제품이나 경험을

구매하는데 외형이나 디자인 또는 색상 등과 같은 미적 요소가 기준이

되는 것이라 심미성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심미성은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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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 디자인, 색상, 모양 그리고 세련된 스

타일 등 외형적인 미적 요소에 매력을 느끼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라 정의할 수 있겠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indgaard, Fernandes, Dudek &

Brown(2006)은 특정 대상의 심미적 첫인상은 소비자로 하여금 그 대상

에 대한 호불호를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권미화, 이기춘(1998)은 소비자가 특정 대상에 대한 심미적인 욕

구가 충족이 되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이를 구매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

다. 때문에 소비경험과정 또는 구매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심미성이 상당

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양한 선행연구는 강조하고 있다(박재

환, 2008; 이수경, 김기옥, 2019; 이지희 등, 2013; 정양식, 2019; 황민우,

2006; 황민우, 정헌배, 2007; Holbrook & Hirschman, 1982;

Sanchez-Franco & Rondan-Cataluna, 2010). 뿐만 아니라 이정학 등

(2012)과 조혜경 등(2019)을 비롯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도 골프 참여자

들의 소비현상에 있어 심미성에 대한 중요성을 밝히고 있는바, MZ세대

의 골프참여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심미성은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핵

심적인 변수라 할 수 있다.

3) 상징성

오늘날 현대인의 소비과정에 있어 실용적⋅상업적인 가치보다는 소비

를 통해 자신의 개성이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점

점 더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 소비는 사회적

인 도구로서 타인에게 어떠한 의미 또는 상징을 나타낼 수 있는 커뮤니

케이션의 한 형태로 많이 사용되며, 자신의 신분을 부각시키거나 특정

사회계층 안에서 상대적인 성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박재환, 2008; 황민우, 2006).

상징성은 소비자가 특정 대상에 대한 소비과정에서 자신의 특성이나

능력 또는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냄으로써 타인에게 과시하고 상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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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소비문화를 모방할 수 있는 상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본능적이

고 무의식적인 상태를 의미한다(Vigneron & Johnson, 1999). 다시 말해

상징성은 특정 제품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 의미에 기반을 두고 소비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소비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사회⋅정서⋅주

관적인 의미와 소비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 이미지와 같은 상징적

인 측면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최설매, 2009; Levy,

1959). 즉, 상징성은 상직적인 의미나 가치를 가진 제품이나 여가를 소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소비

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김양하, 2005). 이러한 측면에서

골프와 같은 여가스포츠 활동에 있어 상징성은 참여자가 특정 스포츠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표현되는 행동이라

설명할 수 있겠다(고유미, 2007; 신승아, 전기제, 2021).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상징성은 특정 대상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적인 상징적 이미지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또 이를 통

해 자신이 무엇을 표출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Hirschman & Holbrook, 1982). 따라서 소비자 자신이 상호 교류하는

이들에게 자아를 보다 잘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을수록 더욱 강하게 나

타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황민우, 2006). 아울러 Holbrook &

Hirschman(1982)에 의하면 아무리 평범한 것이라도 모든 제품에는 각각

저마다의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특히 엔터테인먼트, 예술 그리

고 여가활동 등의 경우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게 된다. 이는 Veblen(1899; 1994)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그의 이

론에서 여가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노동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에 시간을 뺏기지 않았다는 그 증거로 여가에 참

여하는 것이기에 이는 곧 자신의 사회적 지위 또는 신분을 보여줄 수 있

는 하나의 상징으로 작용된다. 즉, 소비의 궁극적인 목적이 실용성 추구

가 아닌 명성 등과 같은 사회적 상징으로 변화되면서 여가 참여는 곧 과

시적 상징의 수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강효민, 2013).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여가스포츠는 참여하는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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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만으로도 타인과 구별 짓고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지위를 표출할 수

있다. 때문에 대중은 자신의 체면을 더욱 강조할 수 있는 여가스포츠 소

비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특히 골프와 같이 상징적인 사회적 가치를 지

닌 종목일수록 계급적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다. 때문에 하향비교 대상

과 구별 짓고, 상향비교 대상의 소비문화를 모방하기 위한 참여자들의

과시적인 소비성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강효민,

2013; 연분홍, 오세숙, 2021; 최영래, 이재희, 2011; Bourdieu, 1996).

이상을 종합해보면, MZ세대 골프 참여자의 감성적 소비가치 즉, 쾌락

성과 심미성 그리고 상징성과 과시적 소비성향 간에는 밀접한 영향 관계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Z세대의 주요 특성 중

하나인 감성적 소비가치를 통해 최근 급증한 골프의 인기에 대한 그 원

인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6. 과시적 소비성향

1) 과시적 소비

사회과학에서 계층의 의미는 사회에서 하나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위

계적으로 배열되는 ‘층’을 지칭한다. 여기서 사회계층은 서로 상하로 구

분된 상태를 기술하는 개념으로 각 계층끼리는 사회지위가 거의 유사한

다수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즉, 서로 간 유사한 가치, 생활양식과 관심

등의 사회, 문화적 자본의 집합으로 구분이 가능한 개인이나 가족이 동

일한 사회의 구분이다(Blackwell, Miniard & Engel, 2001).

초기 계급과 계층에 대한 중요 패러다임은 크게 마르크스와 베버의

관점으로 구분 지어 설명한다. 마르크스는 계급의 분리를 자본가와 노동

자라는 인식으로 경제자본에 따른 이원적 분리에 근거한다(Grabb,

1990). 베버는 마르크스의 이원적 분리의 한계를 지적하며, 다차원적 계

층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경제자본에 근거한 구별의 중요성뿐 아니라, 경

제적 계급(Class), 사회적 지위(Status), 정치적 권력(Power) 세 가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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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고려해야 하는데, 서로 상호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일

치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윤근섭, 1993). 즉,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계급’은 사회를 서로 갈등하는 계급 체계로 이해하는 반면에 베버의 계

층에 대한 생각은 사회를 유형화하고 지속이 되는 과정에서 균형이 유지

되고 그 집단들이 통합되는 기능론에 두고 있다. 또한, 각 계급 간의 소

비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사치와 낭비로써 소비행위 자체를 비생산적으로

치부하고, 생산능력 자체만을 통해 계급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생산에 치

중하고 있는 계급 분석을 Veblen(1899; 1994)의 유한계급론을 통해 소비

로 확산시킬 수 있었다(원용찬, 2007).

베블런이 살던 시대에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계층보다는 자

본에 의한 계층 간 이동이 증대되고 그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소비라는

하나의 척도로 계층 간의 구분이 어려워지는 시기였다. 이에 상류 계층

은 계층 간의 구별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의 과시적 소비를 통해 계층의

구별을 원하게 되었고, 베블런은 계층 간의 차별과 구별의 욕구가 부를

축적하려는 경쟁의 선행조건이 되며, 축적된 부를 과시하는 행태를 과시

적 소비라고 하였다(Veblen, 1899; 1994). 베블런이 말한 과시적 소비는

소비하는 개인이 자신의 부를 표현함과 동시에 자신이 속한 계층을 견고

히 하거나 속하고자 하는 사회계층에 귀속되기 위해 표출한다. 특히 여

기서 나타나는 과시적 소비는 상대적으로 상류층이 하류층과의 구분을

위해 자본을 통한 불공평한 비교를 하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이 상

류층의 모방을 통해 상류층에 예속되기 위하여 과시적 소비를 하는 금전

적 경쟁심을 통해 나타난다(원용찬, 2007; 조광익, 이돈재, 2009).

특히 베블런은 계층을 크게 유한계급, 하층계급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

였다. 의류나 보석류 등의 가치가 있는 물건에 대한 과시적 소비에 대하

여 유한계급은 그들의 명성과 낮은 계층과의 구별짓기의 수단이었다면,

유한계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은 상층 지향적이고 상징적 구별짓기

를 위해 유한계층의 소비형태를 모방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보았다. 즉,

낮은 계급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타인에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큰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유한계급의 상징적 가치를 표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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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 얻을 수 있는 소비성향을 가지며, 결국 이러한 소비성향은 유한계

층의 소비형태를 표방하고 추종하려고 한다는 것이다(최유진, 2008; 최한

윤, 2016; Ritzer, 2007).

베블런은 과시적 소비를 유한계급의 지위 과시 욕구로 규정하여 소비

의 낭비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베블런이 주장한 사회계급 간의 불평등

개념은 주로 경제자본의 소유가 특정한 계급에게 편중되는 데에서 비롯

된다고 보는 입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베블런이 설명한 과시적 소비는

경제자본이 편중된 집단에게 드러나는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자본이란 경제적 자본개념을 확대 시킨 개념으로 하나의 계급이 다른 계

급과의 사회적 권력 관계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들을 지

칭한다(Veblen, 1899; 1994).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 자본만으로는 유한계급의 명성과 상징이 형성

되지 않는다. 현대의 소비생활에서는 잉여시간 외적으로 시간을 비생산

적으로 소비하는 과시적 여가는 문화 자본에 따라 좌우된다. 이렇게 과

시적 여가에 경제 자본 외에 문화 자본이 소비 취향을 결정하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는 베블런의 주장은 문화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르디외

의 구별짓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조광익, 2010).

부르디외는 자본의 영향과 계급의 취향을 설명하기 위해 구별짓기

(distinction) 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확장하여 설명하였다. 구별짓기란 남

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게 두드러지게 하는 것으로 계급 분화에 대한 원

리를 설명하고 계급구조를 유지하는 기본원리라고 보았다. 그는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과 구분되는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재화를 얻거나 소비를 통해 한순간에 획득

하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개인별 투자를 요하는

지식, 취미, 교양 들을 지칭하며, 학교 졸업장과 같이 제도화된 상태에서

자본 형태로도 존재한다. 따라서 동일한 계층 내에서도 경제적 자본이

문화적 자본과 절대적으로 비례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즉, 문화적 자본

이 높다고 경제적 자본이 높지 않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되며, 이 부

분에 대하여 부르디외는 취향을 통해 설명하였다(장미혜, 2001; 최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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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Bourdieu, 1986; 1996).

베블런, 부르디외 등은 계급을 구별함에 있어서 사회 구조나 자본의

영향을 중시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그들은 공통적으로 소비가 자

신을 타인과 분류하고 계급적 구별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보았는데 이 과

정에 대하여 베블런은 과시적 소비로 명하고 부르디외는 구별짓기라고

밝히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비와 계급 구별에 있어 베블런의 경우 경

제자본을 중요시하였고, 부르디외는 개개인의 문화 획득이 계급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취향이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에 따라 다양하

게 나타남을 보여주며, 베블런과는 달리 경제자본 뿐만 아니라 문화자본

개념을 중요시하였다(조광익, 이돈재, 2009; 홍성민, 2012).

2) 부르디외의 자본의 종류

부르디외의 자본개념은 금전적, 비금전적 또는 물질적, 비물질적 형

태를 포괄하는 자원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 부르디외는 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자본들이 있으며, 자본은 집단이나 계급 혹은 행위자가 지배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유지하기 위해 동원하는 모든 수단으로 이해하

였다. 그는 계층이 소유하는 자본의 정도에 대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하여 계층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재화를 의미하는 경제자본

을 시작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사회자본, 학위와 자격과 같은

취미, 교양 등을 포함하는 문화자본, 마지막으로 명예나 신용과 같은 평

판과 관련된 상징자본으로 부르디외의 네 가지 유형의 자본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조광익, 2006; 최샛별, 2006; 홍성민,

2012; Bourdieu, 1986; 1996; Bourdieu & Passeron,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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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내용

경제자본

- 금전이나 토지 등 경제적 재화의 모든 자본을 의미

- 직접 화폐로 전환이 가능 & 소유권의 형식으로 제도화

되므로, 화폐를 매개로 하는 물적 자원의 형태를 포괄함

- 사회 & 문화자본의 근간이 되는 자본, 사회자본과 문

화자본은 경제자본의 소유에 따라 재생산이 가능

- 다른 형태의 자본과 결합 될 때 비로소 현실적인 권력

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여러 가지 자본 중에서 가장 유동적인 자본이며 가시

적이고 다른 자본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음

사회자본

- 지속적인 관계와 사회의 인적 네트워크의 인정이 제도

화된 관계, 즉 인적 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 획득되는 모

든 자원을 의미

- 사회자본은 경제자본, 문화자본, 상징자본의 영향력에

따라 그 관계가 있으며, 사회적 관계망을 획득하거나 유

지하기 위해 나머지 자원이 동원할 수 있는 자본

- 공통적 속성을 가진 관계망 혹은 집단에 소속함으로써

획득되는 자원으로 인맥이나 연줄 등을 가리킴

- 계속되는 사교적 노력 속에서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담당함

문화자본

- 사회적으로 소유하거나 추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상징

적 부의 소유를 위한 도구이자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교

환 가치의 역할을 한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

- 사회적 출신 계급 간의 교육적 불평 등을 설명하기 위

해 처음으로 개념화되었고, 출생 시부터 자신들만의 삶의

양식이 습관화되어 품위, 세련됨, 고상한 취향, 교양, 예

술, 고급 취미를 몸에 익히고 교육을 통해 내면화가 되어

야, 습득이 가능하기에 경제력만으로 습득될 수 없음

- 경제자본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학교 졸업장과 같은 학

위 취득을 통해 사회적으로 제도화됨

- 자본의 성격을 변형시킬 수 있으며, 이때 자본은 화폐

로만 존재하지 않고, 학력과 사용하는 언어, 문화에 대한

취향, 삶의 태도와 양식으로 존재하여 상징적인 형태로

표 11. 부르디외의 자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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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되기도 함

- 크게 체화된, 객관화된, 제도화된 것 등 세 가지로 나누

어 짐

- 첫째, 체화된 문화자본은 문화 또는 언어, 품위, 세련된

몸짓 등 교양의 형태를 띠며, 그것을 체득한 사람의 지속

적인 정신적·신체적 성향 형태로 존재함

- 둘째, 객관화된 문화자본은 예술 작품, 유적이나 골동품

과 같은 수집품 등과 같이 물질적 형태를 띠는 문화상품

의 형태로 존재함

- 셋째, 제도화된 문화자본은 교육적 성취를 통해 획득자

본의 형태로 객관화된 자본임

상징자본

- 경제·문화·사회 자본의 소유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기

호 사용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명예나 위신과 같은

그들의 상징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의 구성에 영향을 줄

때, 상징자본이 발생함

- 물질성이 없는 정신적인 자본으로, 상징자본이 되는 것

들은 상징을 통해 사회적 존재를 만들어 주는 형태들로

존재함

- 부르디외는 명성, 평판, 위신, 명예, 영광, 권위와 같은

상징자본이 현대 사회에서 중요시되는 공인된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상징권력이라고 부르기도 하

였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상징자본의 보유량이 상류 계급

과 하류 계급을 구분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음
출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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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골프만족

최근 MZ세대의 골프에 대한 참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들이

골프에 대한 참여를 통해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얻어내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여가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여만

족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골프에 대한 여가만족의 개념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골프를 즐기기 위해서는 상당

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기에 소비하는 과정에서의 만족에 대한 측면 역

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현재 MZ세대는 단순히 골프라는 스포츠에 대한 참여 그 자체

만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며, 플렉스와 인증 샷 문화의 결합으

로 탄생한 새로운 소비 트렌드 및 과시적 소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MZ세대의 골프 참여가 하나의 즐기는 놀

이로 여기게 된 사회적 현상과 함께 사회 위기적 측면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형성된 다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의 한 유형

등과 같은 MZ세대들의 동기 또는 욕구에 따른 만족인 것이다. 다시 말

해 이들은 골프라는 여가스포츠를 단순히 참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골프를 자신들의 욕구충족이나 즐거운 놀이문화를 위한 수단 또

는 하나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급격히 증

가한 MZ세대들의 골프에 대한 만족의 개념을 단순한 소비만족과 여가

만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인증 샷 문화와 플렉스문화를 비롯한 이들이

골프 그 자체에 대한 만족 등 이들이 골프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에서의

만족으로 바라보고 접근하고자 한다.

만족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에 이를 인지하는 개인에 따라 달라진

다. 즉, 만족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라 볼 수 있으며, 개인의 과거

및 경험 또는 기대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형성된다. 따라서 만족에 대

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상황에서 만족을 느끼게 되는지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확언하는 것은 어렵다(정두환, 2008). 때문에 만족은 지금

껏 다수의 선행연구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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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비측면에서의 만족을 살펴보면, 소비만족이란, 소비자가 제품

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거친 후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기대했던

구매 동기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며, 제품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포함 한

다(Howard & Sheth, 1969). Hunt(1976)는 소비만족에 대해 제품을 사용

하거나 소비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 및 경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

가의 호의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Oliver &

Swan(1989)은 소비만족이란 서비스 전달 과정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로

서, 소비자가 서비스 구매 전의 기대와 서비스 구매 후 실제 성과간의

비교를 토대로 형성되는 평가에 대한 반응이라 하였다. 또한 Oliver,

Rust, & Varki(1997)는 소비만족을 자신이 기대했던 성과와 실제 결과와

의 차이를 평가하여 자신의 욕구충족 정도에 대한 반응 혹은 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 그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소비만족 연구를 통해 그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 Tse & Wilton(1988)은 소비만족을 사전적 기대와 소비

후 실제 지각된 제품 성과의 차이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라고 하였으

며, Westbrook & Reilly(1983)는 구매한 특정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정서적 반응을 소비만족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소비만족은 소비자가 제품에 기대했던 기대치와 소비 후 느낀 실

제 성과가 일치한 정도로서(Tse & Wilton, 1988), 구매 전에 기대한 것

을 근거로 경험한 뒤에 느낀 평가를 의미하며(Anderson & Sullivan,

1993), 욕구, 기대, 가치, 목표를 충족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소비자가

만족감과 즐거움을 지각 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Verhoef, Lemon,

Parasuraman, Roggeveen, Tsiros, & Schlesinger, 2009). 따라서 만족은

자신의 소비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인식되며,

개인은 이를 근거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려는 성향을 보이게 된

다(정태겸, 이윤지, 2020; Parasuraman & Zeithaml, 1985).

한편, 여가측면에서의 만족은 여가활동을 함으로써 지각하는 즐거움이

나 긍정적인 정서를 뜻하며, 개인의 내외적 또는 의식 및 무의식적인 욕

구가 충족되는 감정을 의미한다(안수운, 이철화, 2013). 여가만족도

(LSS:Leisure Satisfaction Scale)를 개발한 Beard & Ragheb(1980)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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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족을 여가활동의 선택과 참여의 결과로서, 개인이 형성 및 유도하거

나 획득하는 긍정적인 인식 또는 감정으로 정의하였다. 즉, 일반적인 여

가경험과 상황에 대해 현재 즐겁거나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여가의

만족스러운 감정은 개인의 의식 및 무의식적 욕구가 충족됨으로써 야기

하게 된다(이종길, 1992).

Francken & VanRaaij(1981)는 여가만족을 미리 기대한 수준과 실제

경험의 결과와 비교하여 생긴 감정의 현상으로 해석하였으며,

Dumazedier(1974)는 특정 활동을 통한 만족상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개인은 이에 부합하는 활동을 지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여가활동

을 통해 생성되는 만족이 미래의 행동 선택에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기에 특정한 욕구에 따르는 기대감의 충족이라 밝히고 있다. 또한

Burr(1970)는 만족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는 자신이

갖는 기대치와 실제로 받는 보상 사이의 일치 정도이고 두 번째는 주관

적으로 경험되어진 행복과 불행, 만족과 불만족, 즐거움과 즐겁지 않음을

보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여가만족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임번장, 정영린(1995)은 여가만족을 여가활동을 통해

나타난 욕구의 충족 및 만족에 대한 개인의 인식정도라고 하였으며, 정

춘호(2018)는 여가만족을 여가활동에 대한 기대치와 실제 경험을 통해

얻은 결과의 차이에 따른 감정적인 현상이며, 여가활동에 따른 결과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 안정감,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측면에서의 만족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여가활

동의 선택 또는 결과로서, 개인이 획득한 긍정적 인식 및 감정으로 정의

되며(Beard & Ragheb, 1980), 참여를 통해 어떠한 유·무형의 보상을 얻

었을 때 자신이 참여한 활동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Jackson & Burton, 1989). 이러한 참여만족은 특정 여가활동을 통해 개

인이 추구하는 목적과 요구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 또는

긍정적 인식으로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의식 및 무의식적 욕구가 충족되면

서 높아진다(김도균, 이인수, 2004). Iso-Ahola(1980)는 참여만족을 의미

있는 활동이나 내적 동기 유발된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활동에 대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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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감이라 하였으며, 이철화(1995)는 참여만족을 스포츠 활동을 통해 느끼

는 개인적 속성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만족의 정도로서, 자신이 참여하

고 있는 스포츠 종목 참여를 통해 개인이 느끼는 즐겁고 유쾌한 정서적

상태 및 태도, 욕구의 만족정도라고 하였다. 이처럼 참여만족은 고객만족

의 용어처럼 마케팅 분야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설명되면서 스포츠 분

야에서 중요한 연구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양승규, 2015).

이렇듯 만족은 바라보는 측면 또는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공통적

인 사항은 만족이 소비자 또는 참여자의 행동의도 및 특정행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로 밝혀지고 강조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만족은 충성도와 같은 특정 대상과

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여겨져 왔으며

(Zeithaml, Berry, & Parasuraman, 1996), 소비자의 장기지향성, 재방문,

참여의도 등과 같은 미래의 행동의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선행 변수로 논의되어왔다(이용건, 2016; 이용건, 정태겸, 김화례, 2017;

이은선, 김화례, 2011; 주형철, 이용건, 2019).

또한 Bitner(1990)는 만족이 호의적인 반응 유발과 함께 긍정적인 인

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속적인 구매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밖

에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도 참여자의 지속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고 유지하

기 위해서는 이들의 만족이 필히 요구된다고 하였다(범철호, 이용건,

2016; 이상우, 이용건, 이정학, 2015; 주형철, 김범, 엄장원, 2018). 이에

본 연구는 자신의 감성적인 소비경험을 표출하고 플렉스하며, 인스타와

같은 SNS 인증 샷을 통해 타인과 공유⋅과시함은 물론 골프 본연의 매

력을 즐기는 즉, MZ세대가 골프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에서의 만족으로

골프만족을 바라보고 이들의 골프참여 증가 현상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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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MZ세대의 골프만족에 관한 연구로서, MZ세대의 골프에

대한 인기가 급증하게 된 원인으로 보이는 사회심리적인 변수들을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본 후 이를 이론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SNUIRB)에서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

다(IRB No. 2211/002-009).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계획수립, 예비조사, 자료수집, 자료분석, 검증

및 보고 총 다섯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표 12>.

진행 순서 진행 내용

계획

수립

․ 최근 급격히 증가한 골프 인기에 대한 의문

․ 이와 관련된 문헌 자료 분석

예비조사

․ 서울 및 경기지역별 대상 선정

․ 문헌 고찰에 의한 설문지 구성

․ 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및 보완

자료수집
․ 문헌 조사와 사전 조사를 통한 설문지 작성 완성

․ 양적자료 수집

자료분석

․ 설문지 신뢰성 검증

․ 자료처리, 통계분석

․ 양적자료 해석 및 도표구성
검증

및

보고

․ 연구결과 및 결론의 보고

․ 결과에 의한 제언 작성

․ 논의 및 형식 검토

표 12.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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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에 있어 연구대상은 현재 골프에 참여하고 있는 MZ세대를 모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표본을 추출하는데 있어 실제 참

여자들의 골프에 대한 현재의 만족도와 성향을 분석한다는 점 그리고 골

프에 대한 전반적인 각성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골프장 라운드 경

험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참여자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골프장 라운드 유경험자로 제한하여 표본을 추출하였

다.

조사대상의 표본은 비확률표본추출법 중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활용하였고, 설문 작성자에게 설문의 목적 및 기입

방법을 설명한 뒤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작성하는 과정으로 진행 되었다.

조사기간은 2022년 11월 0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하였다. 서울과 경

기지역에 위치한 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 그리고 골프스튜디오에서

총 350부의 설문지를 면대면 방식으로 배포하여 100% 회수하였고, 자료

로서 적절하지 않은 7부를 제외한 343부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활용하였

다.

본 연구대상자의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3>.

성별은 남성이 170명(49.6%), 여성이 173명(50.4%)으로 나타났다. 연

령은 20대(20~29세)가 112명(32.6%), 30대(30~39세)가 159명(46.4%), 40대

(40~43세)가 72명(21.0%)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135명(39.3%), 300~500만원 미만이 121명(35.3%), 그리고 500만원 이상이

87명(25.4%)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골프관련 소비량은 20만원 미만이

92명(26.8%), 20~30만원 미만이 86명(25.1%), 30~40만원 미만이 61명

(17.8%), 그리고 40만원 이상이 104명(30.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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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70 49.6

여 173 50.4

연령

20대(20~29세) 112 32.6

30대(20~39세) 159 46.4

40대(40~43세) 72 21.0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135 39.3

300~500만원 미만 121 35.3

500만원 이상 87 25.4

월 평균

골프관련

소비량

20만원 미만 92 26.8

20~30만원 미만 86 25.1

30~40만원 미만 61 17.8

40만원 이상 104 30.3

총 343 100

표 13.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측정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

다. 설문지는 자기평가기입법(Self administration method)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형들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표 14>.

첫째, 인구통계학적특성 변인으로서 성별, 연령, 월 평균 소득, 월 평

균 골프소비량 등 총 4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코로나19 스트레스는 김은하, 박소영, 이예지, 박현(2021)과 송주

완(2021)의 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

다. 코로나19 스트레스는 감염스트레스(6문항), 거리두기 스트레스(4문

항), 타인으로 인한 스트레스(4문항)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Gerhold(2020), 윤지인 등(2021)

의 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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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단일척도로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상대적 박탈감은 Smith et al.(2012), 김해인, 한은경(2018)의 연

구를 기초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상대적 박탈

감은 단일척도로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감성적 소비가치는 황민우, 정헌배(2007)와 조혜경 등(2019)의

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감성적 소

비가치는 쾌락성(3문항), 심미성(4문항), 상징성(4문항) 총 11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여섯째, 과시적 소비성향은 이채은(2010), 안세희 등(2014), 조혜경 등

(2019)의 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과시적 소비성향은 단일척도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곱째, 골프만족은 주형철 등(2018)과 주형철, 이용건(2019)의 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골프만족은 단일

척도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분 측정차원 및 요인 문항 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월 평균 소득, 월 평균 골프소비량 4 문항

코로나19 스트레스 감염, 거리두기, 타인 14 문항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문항

상대적 박탈감 6 문항

감성적 소비가치 쾌락성, 심미성, 상징성 11 문항

과시적 소비성향 5 문항

골프만족 5 문항

계 52 문항

표 14. 설문지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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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본의 정규성

본 연구의 대상들로부터 얻은 표본의 정규성(nomality)이 위배되었을

경우 χ2값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추정될 수 있고 반대로 표준오차 값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연구에 대한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

기 때문에,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값을 산출함으로써 표본에

대한 정규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5>.

구성 지표
왜도 첨도

통계량 표준오차 통계량 표준오차

감염 스트레스 -.889 .132 3.424 .263

거리두기 스트레스 -.221 .132 -3.604 .263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 -1.116 .132 4.429 .263

스트레스 대처 -.581 .132 3.608 .263

상대적 박탈감 -.141 .132 -3.481 .263

상징성 -.210 .132 -3.311 .263

쾌락성 -.358 .132 -3.018 .263

심미성 -.505 .132 3.132 .263

과시적 소비성향 -.238 .132 -3.349 .263

골프만족 -.744 .132 4.463 .263

표 15. 정규성 확인

일반적으로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의 왜도 값은 0 그리고 첨

도 값은 3으로부터 왜도 값이 ±2, 첨도 값이 ±7을 넘지 않으면 정규성

을 가정하는 것으로 용인된다. 검증 결과 모든 요인의 값이 허용기준 내

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통계 프로그램인 PASW

18.0을 통해 제시되는 첨도 값의 경우 정규성에 대한 기준 값이 되는

“3”이“0”으로 대체되어 나타나기에 “3”을 더하여 최종 첨도 값을 제시하

였다(석부길, 고경진, 2013; 석부길, 이용건, 이성문, 2016; West, Finch

& Curra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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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작성된 설문지 초안은 현직 스포츠 사회

학 교수 1인과 스포츠 사회학 박사 1인 그리고 골프 전문가 1인에게 내

용 타당도(content validity)검증을 거친 후 실제 골프장 필드 라운드 경

험이 있는 MZ세대 골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통하여 본 연

구의 목적에 맞는 문항의 적합성과 적용가능성을 알아본 후 최종 작성하

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요인추출모델은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직교회전 방법인 배리맥스

(varimax)방식을 활용하였다. 이 때 각 요인에 대한 높은 적재치에 대한

기준은 학자마다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3, .4, .5 가 사용된다고 볼 수 있

다(강현철, 2013). 그러나 허준(2013)에 의하면 요인에 대한 적재값이 .5

이상인 경우에 실질적인 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의 경우에도 .5를 기준으로 요인분석을 수행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안세희 등, 2014; 이용건, 2013; 송주완,

2019). 또한 Costello & Osborne(2005)에 의하면 하나의 문항이 두 요인

또는 그 이상에 .3을 넘는 적재치를 나타내거나 또 그 적재치의 차이가

.1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교차부하 된 것이라 할 수 있다(서원진, 이수

민, 김미리혜, 김제중, 2018). 이에 본 연구는 고유치(eigenvalue) 값이

1.0 이상 그리고 각 요인별로 그 적재치가 .5 이상인 문항들만 선택하였

으며, 교차부하 된 것으로 보이는 문항들은 제외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스트레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코로나19 스트레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1은 6개 문항

감염 스트레스 요인으로 고유값은 3.834, 설명력은 27.385%로 나타났다.

요인 2는 4개 문항 거리두기 스트레스 요인으로 고유값은 2.863, 설명력

은 20.447%로 나타났다. 끝으로 요인 3은 4개 문항 타인에 의한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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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요인으로 2.797의 고유값과 설명력 19.981%로 나타났다.

감염

스트레스

타인

스트레스

거리두기

스트레스

언제 어디서 코로나에 감염될지 몰라 불안했다 .847 .214 .165

주변에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까봐 두려웠다 .807 .241 .169

자주 사용하는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에 감

염될까봐 불안했다
.785 .265 .162

가족 중 누군가가 코로나에 걸릴까봐 걱정됐다 .775 .162 -.068

나로 인해 가족이 코로나에 걸릴까봐 걱정했다 .672 .236 .050

코로나에 완치되어도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후유증이 무서웠다
.669 .217 .217

밀폐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인과

떠들거나 전화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났다
.262 .831 .058

코로나 전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회식이나

모임을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났다
.187 .819 .120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가 났다 .290 .778 .083

코로나 확산 위험이 있는 고위험시설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났다
.287 .748 .097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와 단절

된 느낌이 들었다
.078 .119 .878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삶의 의욕이

저하되고 무기력 했다
.047 .051 .870

예전처럼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을 하지 못해

우울 했다
.062 .123 .823

가족이나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해 힘들었다 .260 .035 .650

고유값 3.834 2.863 2.797

분산(%) 27.385 20.447 19.981

누적(%) 27.385 47.832 67.813

KMO= .88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2605.033, df= 91, sig= .000

표 16. 코로나19 스트레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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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측정항목들에 대한 요인 적재치가 .5 이상을 넘고 있으며, 누적

분산의 비율이 67.813%로 나타나 설문 문항이 비교적 타당하게 측정되

었다고 볼 수 있다<표 16>. 이 과정에서 .5이하 그리고 교차부하 된 것

으로 보이는 감염 스트레스 7번 문항과 거리두기 스트레스 5번 문항을

제외하였다.

2)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은

4.015, 설명력은 57.361%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5이하 그리고 교차부

하 된 것으로 보이는 5번과 6번 문항을 제외하였으며, 모든 측정항목들

에 대한 요인 적재치가 .5 이상을 넘고 있어 설문 문항이 비교적 타당하

게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표 17>.

대처방법

무엇을 할지에 초점을 두고 행동했다 .831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먼저 생각하고 그 행동을 고수했다 .828

코로나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노력했다 .768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764

전문가의 충고를 따르려고 노력했다 .746

잘 대처하기 위해 취미생활, 모임 등 많은 것을 변경했다 .676

다른 바이러스 감염에 평소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생각해봤다 .673

고유값 4.015

분산(%) 57.361

누적(%) 57.361

KMO= .88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1078.001, df= 21, sig= .000

표 17.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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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은 4.382, 설명력

은 73.040%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5이하 그리고 교차부하 된 것으로

보이는 7번, 8번, 9번, 10번, 11번 문항을 제외하였으며, 모든 측정항목들

에 대한 요인 적재치가 .5 이상을 넘고 있어 설문 문항이 비교적 타당하

게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표 18>.

상대적

박탈감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재미있게 사는 것 같다 .896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생활에 여유가 있어 보인다 .885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다 .860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 같다 .845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 같다 .841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다 .798

고유값 4.039

분산(%) 67.313

누적(%) 67.313

KMO= .91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1494.854, df= 15, sig= .000

표 18.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4) 감성적 소비가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감성적 소비가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1은 4개 문항 상

징성 요인으로 고유값은 2.920, 설명력은 26.546%로 나타났다. 요인 2는

4개 문항 심미성 요인으로 고유값은 2.723, 설명력은 24.754%로 나타났

다. 끝으로 요인 3은 3개 문항 쾌락성 요인으로 2.063의 고유값과 설명력

18.757%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5이하 그리고 교차부하 된 것으로 보

이는 상징 3번, 심미 3번, 쾌락 4번 문항을 제외하였으며, 모든 측정항목

들에 대한 요인 적재치가 .5 이상을 넘고 있어 설문 문항이 비교적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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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표 19>.

상징성 심미성 쾌락성

다른 사람들이 아는 고급 브랜드를 선호한다 .843 .063 .208

내가 선호하는 제품, 브랜드는 고급스럽기 때문

에 나의 품위를 높여주는 것 같다
.814 .232 .191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길 기대한다 .810 .154 .250

브랜드 이미지를 중요시 한다 .780 .255 .111

내가 선호하는 제품은 나의 패션 감각을 돋보

이게 한다
.218 .820 .132

항상 복장에 따라 신발과 액세서리를 매치한다 .163 .769 .153

세련된 스타일 감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248 .749 .206

제품을 구매할 때 디자인을 중요시 한다 .049 .746 .279

가끔 선호하는 제품을 충동구매 한다 .196 .118 .817

좋아하는 제품을 살 때 흥분한다 .209 .270 .755

선호 제품 구매 후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즐겁다 .246 .327 .714

고유값 2.920 2.723 2.063

분산(%) 26.546 24.754 18.757

누적(%) 26.546 51.300 70.058

KMO= .87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895.859, df= 55, sig= .000

표 19. 감성적 소비가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5) 과시적 소비성향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과시적 소비성향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은 3.391, 설명

력은 67.819%로 나타났다. 모든 측정항목들에 대한 요인 적재치가 .5 이

상을 넘고 있어 설문 문항이 비교적 타당하게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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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적 소비성향

고가의 제품이라도 유명 브랜드라면 구매 하는 편이다 .848

타인이 사용하는 브랜드에 대해 의식한다 .842

사용하는 브랜드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한다 .826

최고의 제품이나 브랜드를 선택하는 편이다 .817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싶어 한다 .783

고유값 3.391

분산(%) 67.819

누적(%) 67.819

KMO= .83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915.179, df= 10, sig= .000

표 20. 과시적 소비성향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6) 골프만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골프만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은 3.872, 설명력은

77.433%로 나타났으며, 모든 측정항목들에 대한 요인 적재치가 .5 이상

을 넘고 있어 설문 문항이 비교적 타당하게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1>.

골프만족

여가스포츠로 골프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895

여가스포츠로 골프를 선택한 나의 결정에 만족한다 .893

골프에 참여하며 보내는 시간은 즐겁고 재미있다 .887

여가스포츠로 골프를 선택한 나의 결정은 옳았다고 생각한다 .885

전반적으로 골프가 좋다 .838

고유값 3.872

분산(%) 77.433

누적(%) 77.433

KMO= .89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1300.738, df= 10, sig= .000

표 21. 골프만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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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들의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해 Cronbach's 

계수를 활용한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을 조사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표 22>. 김계수(2001)에 의하면 일반적인 탐색적 연구

분야에서 Cronbach's  값이 .5 이상, 개별문항 수준인 경우에는 .9이상

이라면 해당 측정항목은 그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직단위의 분석 수준에서도 그 값이 .6 이상일 경우 측정된 항목의 신

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값의 경우 최소 .772 ~ 최대 .927의 값을 확보하였기에 비

교적 그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변수 요인 Cronbach's 

코로나19

스트레스

감염 스트레스 .889

타인 스트레스 .859

거리두기 스트레스 .840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72

상대적 박탈감 .926

감성적

소비가치

심미성 .831

상징성 .875

쾌락성 .772

과시적 소비성향 .880

골프만족 .927

표 22. 신뢰도 분석

8)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는 변수간의 구조관계 및 경험적 자료와의 부합정도 그리고

각 변수들의 내적구조가 안정적으로 구성 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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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χ²값과 GFI 지수는 표본의 사이즈와 모형의 복잡성 또는

자유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수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구조방정식 모

형을 활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FI, TLI, RMSEA를 적합도 기준으

로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및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평

가하기 위한 적합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석부길 등, 2016; 이상우 등,

2015; 이용건, 2016; 주형철 등, 2012; 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0; Hu & Bentler, 1999; Lee et al. 2016; Kline, 2010). 이들은 모형이

적합한지 평가하는데 근거가 되는 수용수준을 각각 가지고 있으며, CFI

와 TLI는 .90이상, RMSEA는 .08 이하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여겨지

고 있다. 아울러 개념신뢰도(CR>.7)와 분산추출지수(AVE>.5) 모두 기준

치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을 확보 하였다(Hair et

al., 2010; Hu & Bentler, 1999; Lee et al. 2016; Kline, 2010).

(1) 코로나19 스트레스,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및 골프만족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 문항 표준화계수 오차분산 CR AVE

코로나19

스트레스

감염 스트레스 1 .680 .413

.896 .595

감염 스트레스 2 .877 .232

감염 스트레스 3 .852 .352

감염 스트레스 4 .831 .374

감염 스트레스 5 .674 .567

감염 스트레스 6 .622 .439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 1 .798 .372
.856 .598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 2 .840 .258

표 23. 연구 1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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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성적 소비가치, 상대적 박탈감, 과시적 소비성향 및 골프만족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 3 .752 .498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 4 .730 .516

거리두기 스트레스 1 .567 .807

.807 .517
거리두기 스트레스 2 .811 .486

거리두기 스트레스 3 .876 .336

거리두기 스트레스 4 .771 .560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스트레스 대처방법 1 .717 .286

.908 .589

스트레스 대처방법 2 .817 .226

스트레스 대처방법 3 .727 .256

스트레스 대처방법 4 .794 .292

스트레스 대처방법 7 .706 .320

스트레스 대처방법 8 .600 .495

스트레스 대처방법 9 .585 .598

골프

만족

골프만족 1 .783 .272

.946 .777

골프만족 2 .854 .194

골프만족 3 .870 .181

골프만족 4 .860 .206

골프만족 5 .869 .181

χ²=583.116, df=289, CFI=.944, TLI=.937, RMSEA=.055

요인 문항 표준화계수 오차분산 CR AVE

감성적

소비가치

상징성 1 .820 .388

.856 .599
상징성 2 .747 .467

상징성 4 .822 .414

상징성 5 .806 .442

표 24. 연구 2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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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성 1 .760 .392

.846 .579
심미성 2 .710 .518

심미성 4 .715 .382

심미성 5 .795 .328

쾌락성 1 .753 .476

.761 .515쾌락성 2 .673 .667

쾌락성 3 .765 .368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 1 .839 .285

.929 .685

상대적 박탈감 2 .888 .203

상대적 박탈감 3 .871 .232

상대적 박탈감 4 .807 .356

상대적 박탈감 5 .786 .379

상대적 박탈감 6 .738 .413

과시적

소비성향

과시적 소비성향 1 .798 .324

.875 .584

과시적 소비성향 2 .808 .334

과시적 소비성향 3 .792 .457

과시적 소비성향 4 .703 .557

과시적 소비성향 5 .763 .460

골프

만족

골프만족 1 .787 .266

.946 .777

골프만족 2 .857 .190

골프만족 3 .867 .185

골프만족 4 .858 .210

골프만족 5 .868 .183

χ²=591.301, df=309, CFI=.953, TLI=.947, RMSEA=.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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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처리

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수집된 설문지는 통계프로그램인 PASW

18.0 및 AMOS 18.0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부적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확한 코딩데이터의 입력확인을 위해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g) 및 데이터 확인(data validation)작업을 실시하였다.

(2) 각 설문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과 Cronbach's a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KMO(Kaiser-Meyer-Olkin) 적합도 검증과 Bar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

시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개념신뢰

도(construct reliability) 그리고 분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를 통해 설문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3)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frquency analysis)과 각 요인의 차이분석을 위해서 독립표본 t-test, 일

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Scheffe 방식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4) 각 요인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각 요인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추가적으로 VIF검증(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실시하였다.

(5) 최종적으로 설정된 각 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lysis)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Aroian 검

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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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연구 1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스트레스,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차이분석 결과

(1) 성별에 따른 코로나19 스트레스,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차이분석 결과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25>.

요인 성별 N M±SD t p
감염

스트레스

남 170 3.94±.845
-2.732 .007

여 173 4.18±.746

거리두기

스트레스

남 170 3.26±.936
-.638 .524

여 173 3.33±.984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

남 170 3.84±.916
-4.149 .000

여 173 4.21±.747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남 170 3.92±.679
-2.199 .029

여 173 4.06±.573

표 25 성별에 따른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차이분

석 결과

코로나19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감염 스트레스(p<.01)와 타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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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트레스(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5), 이 역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거리두기 스트레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에 따른 코로나19 스트레스,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차이분석 결과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에 따른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26>. 코로나19 스트레스 요인 중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의 경우 30대(M=4.16)와 20대(M=4.05)가 40

대(M=3.6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반면 감염 스트레스와

거리두기 스트레스 그리고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경우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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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연령 N M±SD F p post-hoc

감염

스트레스

20대 112 4.04±.777

.209 .81230대 159 4.09±.790

40대 72 4.03±.882

거리두기

스트레스

20대 112 3.39±.956

2.507 .08330대 159 3.32±.887

40대 72 3.08±1.092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

20대 112 4.05±.796

8.590 .000
Ⅰ,Ⅱ >

Ⅲ
30대 159 4.16±.729

40대 72 3.67±1.084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20대 112 3.96±.659

2.559 .07930대 159 4.06±.532

40대 72 3.87±.763

표 26. 연령에 따른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차이

분석 결과

(3)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코로나19 스트레스,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

방법의 차이분석 결과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코로나19 스

트레스와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27>. 코로나

19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거리두기 스트레스(p<.05)와 타인에 의한 스

트레스(p<.001)가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거리두기 스트레스의 경우 300만

원 미만(M=3.43)이 500만원 이상(M=3.1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의 경우 300만원 미만(M=4.13)과 300만원~500만원

미만(M=4.15)이 500만원 이상(M=3.6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염 스트레스와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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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소득 N M±SD F p post-hoc

감염

스트레스

300만원 미만 135 4.08±.758

1.172 .311300만원~500만원 121 4.12±.757

500만원 이상 87 3.95±.927

거리두기

스트레스

300만원 미만 135 3.43±.956

3.189 .042 Ⅰ > Ⅲ300만원~500만원 121 3.29±.954

500만원 이상 87 3.10±.950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

300만원 미만 135 4.13±.791

9.708 .000
Ⅰ,Ⅱ >

Ⅲ
300만원~500만원 121 4.15±.702

500만원 이상 87 3.68±1.041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300만원 미만 135 4.05±.605

2.264 .105300만원~500만원 121 4.00±.568

500만원 이상 87 3.87±.738

표 27.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의 차이분석 결과

(4) 월 평균 골프 소비량에 따른 코로나19 스트레스, 코로나19 스트레

스 대처방법의 차이분석 결과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월 평균 골프 소비량에 따른 코로

나19 스트레스와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28>. 코로나19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모두(감염 스트레스, 거리두기 스트

레스,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 월 평균 골프 소비량에 따른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경우에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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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골프 소비량 N M±SD F p

감염

스트레스

20만원 미만 92 4.04±.700

.822 .482
20만원~30만원 86 3.96±.866

30만원~40만원 61 4.15±.758

40만원 이상 104 4.11±.863

거리두기

스트레스

20만원 미만 92 3.31±.870

2.308 .076
20만원~30만원 86 3.37±.952

30만원~40만원 61 3.49±.982

40만원 이상 104 3.11±1.010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

20만원 미만 92 4.01±.868

.698 .554
20만원~30만원 86 4.05±.801

30만원~40만원 61 4.14±.656

40만원 이상 104 3.95±.982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20만원 미만 92 3.97±.512

2.475 .061
20만원~30만원 86 4.06±.614

30만원~40만원 61 4.12±.536

40만원 이상 104 3.87±.765

표 28. 월 평균 골프 소비량에 따른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차이분석 결과

2)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요인들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29>. 아울러 추가적으로 각 변인간의 다중공

선성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 VIF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각 상관계수의

제곱 값과 AVE 값의 비교를 통해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80이하로 나타났으며, VIF값 역시

1.130~1.729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각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AVE의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 역시 검증되었다(석부길 등, 2016; 허준, 2013; Field, 2009;

Kline, 2010; Lee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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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감염 거리두기 타인 스트레스 골프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법 만족

감염 스트레스 1(.595)

거리두기 스트레스 .299** 1(.517)

타인 스트레스 .566** .242** 1(.598)

스트레스 대처방법 .567** .299** .564** 1(.589)

골프만족 .324** .160** .209** .335** 1(.777)
**p<.01

표 29. 각 변인 간 상관관계

감염 스트레스는 거리두기 스트레스(r=.299**), 타인 스트레스(r=.566**),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r=.567**), 골프만족(r=.324**)에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 스트레스는 타인 스트레스(r=.242**),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r=.299**), 골프만족(r=.160**)에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 스트레스는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r=.564**), 골프만족(r=.209**)에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

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골프만족(r=.335**)에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코로나19 스트레스(감

염 스트레스, 거리두기 스트레스,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와 코로나19 스

트레스 대처방법 간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0>. 회귀식의 설

명력은 총 41.5%(R2=.415)로 나타났으며, F값은 81.938로 회귀식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β=.346, p<.001), 감염 스트레스(β=.337, p<.001), 거리두

기 스트레스(β=.114, p<.01) 순으로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연구결과를 보고

하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는 p값의 경우 통계적인 유의미성에 관한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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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만을 제공하고, 샘플 사이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효과크기는 실제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객관적인 수치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효과크

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상당수의

연구에서 효과크기를 통해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Cohen, 1988; Nahm, 2015). 이에 추가적으로 표준화된 효과크기

(standardized effect size)값을 확인 하였으며, 효과크기에 대한 값이 .71

로 나타나 큰 효과크기 값의 기준인 .35를 넘는 매우 큰 효과가 있는 것

을 확인하였다.

변 인 B S.E. β t p
감염 스트레스 .265 .040 .337 6.589 .000

거리두기 스트레스 .075 .029 .114 2.618 .009

타인 스트레스 .255 .037 .346 6.866 .000

R²=.415, F=81.938***, ***p<.001

표 30.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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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골프만족의 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코로나19 스트레스 대

처방법과 골프만족 간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1>. 회귀식의

설명력은 총 11.2%(R2=.112)로 나타났으며, F값은 43.079로 회귀식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

19 스트레스 대처방법(β=.335, p<.001)은 골프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표준화된 효과크기 값을 확인

한 결과 그 값이 .13으로 나타나 작은 효과크기 값의 기준(f2=.02)과 중간

효과크기 값의 기준(f2=.15) 사이에서의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변 인 B S.E. β t p
스트레스 대처방법 .402 .061 .335 6.563 .000

R²=.112, F=43.079***, ***p<.001

표 31.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골프만족의 관계

5) 코로나19 스트레스와 골프만족의 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코로나19 스트레스와

골프만족 간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2>.

변 인 B S.E. β t p
감염 스트레스 .270 .060 .287 4.520 .000

거리두기 스트레스 .053 .043 .067 1.240 .216

타인 스트레스 .027 .055 .031 .490 .624

R²=.102, F=13.965***, ***p<.001

표 32. 코로나19 스트레스와 골프만족의 관계

회귀식의 설명력은 총 10.2%(R2=.102)로 나타났으며, F값은 13.96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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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감염 스트레스(β=.287, p<.001)만이 골프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β=.031), 거리두기 스트

레스(β=.067)는 골프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표준화된 효과크기 값을 확인한 결과 그 값이 .11로

나타나 작은 효과크기 값의 기준(f2=.02)과 중간 효과크기 값의 기준

(f2=.15) 사이에서의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6)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그리고 골프만족 간의 관계에 있어 매개효

과를 검증해보기 위해 Sobel 검증(Sobel, 1982)을 실시하였다<표 33>.

매개효과 검증은 일반적으로 간접효과(indirect effect)에 대한 검증을 말

한다. 과거 매개효과 검증에 있어서는 주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하나의

간접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서 Barron & Kenney(1986)의 간접추정방

식이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두 개 이상의 간접효과에 대한 검증 시 제 1

종 오류의 증폭현상 및 표준오차계산에서의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간접

효과에 대한 직접추정방식인 Sobel 검증, Aroian 검증 등이 사용되기 시

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코로

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그리고 골프만족 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직

접추정방식인 Aroian 검증을 사용하였다. 이는 외생변수와 매생변수 사

이의 영향(a)과 매개변수와 내생변수 사이의 영향(b)의 곱(ab)에 대한 Z

값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Z값에 대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05인 1.96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또는 –1.96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매개효과가 없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어 검증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이용건, 2013; 주형철,

2022; Lee et al., 2016; Preacher & Hayes, 2004; Sobel, 1982). 이에 대

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감염에 대한 스트레스와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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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의 관계에서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매개효과 .113, 표준오차

.023 그리고 Z값의 경우 4.64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Z분포의 임계치인

1.96보다 큰 수치를 보이고 있어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19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거리두기 스트레스와 골프만족

의 관계에서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매개효과 .038, 표준오차

.013 그리고 Z값의 경우 2.384로 나타났다. 따라서 Z분포의 임계치인

1.96보다 큰 수치를 보이고 있어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코로나19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와 골프

만족의 관계에서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매개효과 .116, 표준오차

.022 그리고 Z값의 경우 4.737로 나타났다. 따라서 Z분포의 임계치인

1.96보다 큰 수치를 보이고 있어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감염에 대한 스트레스와 골프만족의 관계에서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리두기 및 타

인에 대한 스트레스와 골프만족의 관계에서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인 매개효과 S.E. Z 채택여부

감염→대처방법→골프만족 .113 .023 4.646 .000

거리두기→대처방법→골프만족 .038 .013 2.384 .017

타인→대처방법→골프만족 .116 .022 4.737 .000

표 33. 매개효과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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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2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과시적 소비성향, 감성

적 소비가치, 골프만족의 차이분석 결과

(1) 성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과시적 소비성향, 감성적 소비가치,

골프만족의 차이분석 결과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과시적

소비성향, 감성적 소비가치 그리고 골프만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

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34>.

요인 성별 N M±SD t p
상대적

박탈감

남 170 3.36±.926
-1.585 .114

여 173 3.51±.745

과시적

소비성향

남 170 3.00±.853
-1.802 .072

여 173 3.17±.834

상징성
남 170 3.01±.923

-.771 .441
여 173 3.09±.946

쾌락성
남 170 3.38±.831

-1.912 .057
여 173 3.55±.878

심미성
남 170 3.46±.739

-3.377 .001
여 173 3.74±.793

골프만족
남 170 3.89±.765

-.687 .493
여 173 3.95±.751

표 34. 성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과시적 소비성향, 감성적 소비가치, 골프만

족의 차이분석 결과

먼저 감성적 소비가치의 하위요인 중 심미성만이 성별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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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심미성의 경우 여성(M=3.74)이 남성(M=3.4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 박탈감과 과시적 소비성향 그리고 상징성과 쾌락

성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과시적 소비성향, 감성적 소비가치,

골프만족의 차이분석 결과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과시적

소비성향, 감성적 소비가치, 골프만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35>.

요인 연령 N M±SD F p post-hoc

상대적

박탈감

20대 112 3.48±.760

13.093 .000 Ⅰ,Ⅱ > Ⅲ30대 159 3.59±.891

40대 72 3.01±.705

과시적

소비성향

20대 112 3.17±.836

.909 .40430대 159 3.04±.878

40대 72 3.05±.788

상징성

20대 112 3.11±.921

1.015 .36330대 159 3.08±.923

40대 72 2.92±.977

쾌락성

20대 112 3.65±.895

4.699 .010

Ⅰ > Ⅲ

30대 159 3.43±.724

40대 72 3.26±1.015

심미성

20대 112 3.81±.798

9.311 .00030대 159 3.58±.678

40대 72 3.32±.863

골프만족

20대 112 3.94±.725

.946 .38930대 159 3.87±.686

40대 72 4.01±.937

표 35. 연령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과시적 소비성향, 감성적 소비가치, 골프만

족의 차이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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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감성적 소비가치의 하위요인인 쾌락성과 심미

성이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저 상대적 박탈감의 경우 30대(M=3.59)와 20대(M=3.48)가 40대(M=3.0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쾌락성의 경우 20대(M=3.65)가

40대(M=3.2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또한 심미성의 경우에

도 20대(M=3.81)가 40대(M=3.3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반

면 과시적 소비성향과 감성적 소비가치의 하위요인인 상징성 그리고 골

프만족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과시적 소비성향, 감성적 소

비가치, 골프만족의 차이분석 결과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상대적 박탈

감, 과시적 소비성향, 감성적 소비가치, 골프만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

해 일원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감성

적 소비가치의 하위요인인 쾌락성과 심미성이 월 평균 소득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6>.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상대적 박탈감의 경우 300만원 미만(M=3.57)과 300~500

만원 미만(M=3.47)이 500만원 이상(M=3.1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p<.01), 쾌락성의 경우 300만원 미만(M=3.58)이 500만원 이상

(M=3.2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심미성의 경우에도

300만원 미만(M=3.75)이 500만원 이상(M=3.3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p<.01). 반면 과시적 소비성향과 감성적 소비가치의 하위요인인 상징

성 그리고 골프만족의 경우 월 평균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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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소득 N M±SD F p post-hoc

상대적

박탈감

300만원 미만 135 3.57±.804

5.890 .003
Ⅰ,Ⅱ >

Ⅲ
300만원~500만원 121 3.47±.854

500만원 이상 87 3.18±.834

과시적

소비

성향

300만원 미만 135 3.12±.844

.250 .779300만원~500만원 121 3.04±.903

500만원 이상 87 3.09±.771

상징성

300만원 미만 135 3.04±.926

.045 .956300만원~500만원 121 3.06±.956

500만원 이상 87 3.07±.925

쾌락성

300만원 미만 135 3.58±.829

3.346 .036

Ⅰ > Ⅲ

300만원~500만원 121 3.47±.869

500만원 이상 87 3.28±.864

심미성

300만원 미만 135 3.75±.756

5.907 .003300만원~500만원 121 3.59±.769

500만원 이상 87 3.39±.781

골프

만족

300만원 미만 135 3.92±.717

.008 .992300만원~500만원 121 3.92±.713

500만원 이상 87 3.93±.878

표 36.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과시적 소비성향, 감성적 소비가

치, 골프만족의 차이분석 결과

(4) 월 평균 골프 소비량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과시적 소비성향, 감

성적 소비가치, 골프만족의 차이분석 결과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월 평균 골프 소비량에 따른 상대

적 박탈감, 과시적 소비성향, 감성적 소비가치, 골프만족의 차이를 분석

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37>. 상대적 박탈감과 과시적 소비성향, 쾌락성 그리고 골프만

족에서 월 평균 골프 소비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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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골프 소비량 N M±SD F p post-hoc

상대적

박탈감

20만원 미만 92 3.58±.854

5.626 .001
Ⅰ,Ⅱ >

Ⅳ

20만원~30만원 86 3.60±.795

30만원~40만원 61 3.42±.839

40만원 이상 104 3.17±.816

과시적

소비

성향

20만원 미만 92 2.82±.844

5.132 .002 Ⅳ > Ⅰ
20만원~30만원 86 3.11±.877

30만원~40만원 61 3.10±.849

40만원 이상 104 3.29±.768

상징성

20만원 미만 92 2.88±.862

1.811 .145
20만원~30만원 86 3.04±.945

30만원~40만원 61 3.20±.968

40만원 이상 104 3.13±.953

쾌락성

20만원 미만 92 3.19±.747

4.829 .003
Ⅲ ,Ⅳ >

Ⅰ

20만원~30만원 86 3.50±.811

30만원~40만원 61 3.57±.713

40만원 이상 104 3.62±1.006

심미성

20만원 미만 92 3.43±.756

2.142 .095
20만원~30만원 86 3.65±.713

30만원~40만원 61 3.69±.671

40만원 이상 104 3.67±.887

골프

만족

20만원 미만 92 3.57±.800

10.137 .000
Ⅱ,Ⅲ,Ⅳ

> Ⅰ

20만원~30만원 86 3.97±.596

30만원~40만원 61 4.11±.595

40만원 이상 104 4.08±.826

표 37. 월 평균 골프 소비량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과시적 소비성향, 감성적

소비가치, 골프만족의 차이분석 결과

먼저 상대적 박탈감의 경우 20만원 ~ 30만원 미만(M=3.60)과 20만원

미만(M=3.58)이 40만원 이상(M=3.1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과시적 소비성향의 경우 40만원 이상(M=3.29)이 20만원 미만

(M=2.8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쾌락성의 경우 40만원 이상

(M=3.62)과 30만원 ~ 40만원 미만(M=3.57)이 20만원 미만(M=3.19)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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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끝으로 골프만족의 경우 30만원 ~ 40만원

미만(M=4.11), 40만원 이상(M=4.08) 그리고 20만원 ~ 30만원 미만

(M=3.97)이 20만원 미만(M=3.5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반

면 감성적 소비가치의 하위요인인 상징성과 심미성은 월 평균 골프 소비

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요인들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38>. 아울러 추가적으로 각 변인간의 다중공

선성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 VIF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각 상관계수의

제곱 값과 AVE 값의 비교를 통해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80이하로 나타났으며, VIF값 역시

1.125~2.672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각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AVE의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 역시 검증되었다(석부길 등, 2016; 허준, 2013; Field, 2009;

Kline, 2010; Lee et al., 2016).

변 인 상징성 심미성 쾌락성
상대적 과시적 골프
박탈감 소비성향 만족

상징성 1(.599)

심미성 .445** 1(.579)

쾌락성 .509** .533** 1(.515)

상대적 박탈감 .291** .258** .183** 1(.685)

과시적 소비성향 .761** .472** .556** .286** 1(.584)

골프만족 .339** .492** .372** .063 .389** 1(.777)
**p<.01

표 38. 각 변인 간 상관관계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상대적 박탈감과 골프만족을 제외한

모든 변인 간에는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1),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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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징성은 심미성(r=.445**), 쾌락성(r=.509**),

상대적 박탈감(r=.291**), 과시적 소비성향(r=.761**) 그리고 골프만족

(r=.339**)에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성은 쾌락성

(r=.533**), 상대적 박탈감(r=.258**), 과시적 소비성향(r=.472**) 그리고 골

프만족(r=.492**)에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쾌락성은 상대

적 박탈감(r=.183**), 과시적 소비성향(r=.556**) 그리고 골프만족(r=.372**)

에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박탈감은 과시적 소비

성향(r=.286**)에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골프만족과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시적 소비성향은 골프만족(r=.389**)에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감성적 소비가치와 과시적 소비성향의 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감성적 소비가치(상징

성, 쾌락성, 심미성)와 과시적 소비성향 간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9>. 회귀식의 설명력은 총 62.0%(R2=.620)로 나타났으며, F값은

186.988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감성적 소비가치의 하위요인 중 상징성(β=.623, p<.001)

과 쾌락성(β=.188, p<.001) 그리고 심미성(β=.094, p<.05)순으로 과시적

소비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표준화된 효과크기 값을 확인한 결과 그 값이 1.63으로 나타나 큰 효과

크기 값의 기준(f2=.35)을 넘는 매우 큰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변 인 B S.E. β t p
상징성 .565 .036 .623 15.629 .000

쾌락성 .186 .042 .188 4.462 .000

심미성 .102 .044 .094 2.318 .021

R²=.620, F=186.988***, ***p<.001

표 39. 감성적 소비가치와 과시적 소비성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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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적 박탈감과 과시적 소비성향의 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적 박탈감과 과시

적 소비성향 간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0>. 회귀식의 설명력

은 총 8.2%(R2=.082)로 나타났으며, F값은 30.447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대적 박탈감(β

=.286, p<.001)은 과시적 소비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표준화된 효과크기 값을 확인한 결과 그 값이

.09로 나타나 작은 효과크기 값의 기준(f2=.02)보다 크고 중간 효과크기

값의 기준(f2=.15) 보다는 작은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변 인 B S.E. β t p
상대적 박탈감 .288 .052 .286 5.518 .000

R²=.082, F=30.447***, ***p<.001

표 40. 상대적 박탈감과 과시적 소비성향의 관계

5) 과시적 소비성향과 골프만족의 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과시적 소비성향과 골

프만족 간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1>. 회귀식의 설명력은 총

15.1%(R2=.151)로 나타났으며, F값은 60.68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시적 소비성향(β

=.389, p<.001)은 골프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울러 추가적으로 표준화된 효과크기 값을 확인한 결과 그 값이 .18로 나

타나 중간 효과크기 값의 기준(f2=.15)보다 크고, 큰 효과크기 값의 기준

(f2=.35)보다는 작은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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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B S.E. β t p
과시적 소비성향 .348 .045 .389 7.790 .000

R²=.151, F=60.680***, ***p<.001

표 41. 과시적 소비성향과 골프만족의 관계

6) 상대적 박탈감과 골프만족의 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적 박탈감과 골프

만족 간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2>. 회귀식의 설명력은 총

.4%(R2=.04)로 나타났으며, F값은 1.34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대적 박탈감(β=.063)은

골프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추가적

으로 표준화된 효과크기 값을 확인한 결과 그 값이 .004로 나타나 작은

효과크기 값의 기준(f2=.02)보다 작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인 B S.E. β t p
상대적 박탈감 .056 .049 .063 1.157 .248

R²=.004, F=1.340

표 42. 상대적 박탈감과 골프만족의 관계

7) 감성적 소비가치와 골프만족의 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감성적 소비가치(상징

성, 쾌락성, 심미성)와 골프만족 간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3>. 회귀식의 설명력은 총 26.1%(R2=.261)로 나타났으며, F값은 41.242

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성적 소비가치의 하위요인 중 심미성(β=.383, p<.001)과 상

징성(β=.112, p<.05) 순으로 골프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쾌락성(β=.111)은 골프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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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표준화된 효과크기 값을 확인한 결

과 그 값이 .353으로 나타나 큰 효과크기 값의 기준(f2=.35)을 넘는 매우

큰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변 인 B S.E. β t p
상징성 .091 .045 .112 2.010 .045

쾌락성 .098 .052 .111 1.883 .061

심미성 .373 .055 .383 6.769 .000

R²=.261, F=41.242***, ***p<.001

표 43. 감성적 소비가치와 골프만족의 관계

8)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감성적 소비가치 그리고 과시적 소비

성향과 골프만족 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직접추정방식인 Aroian 검

증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4>.

첫째, 감성적 소비가치의 하위요인인 상징성과 골프만족의 관계에서

과시적 소비성향의 매개효과는 .242, 표준오차는 .028 그리고 Z값의 경우

6.92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Z분포의 임계치인 1.96보다 큰 수치를 보이

고 있어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둘째, 감성적 소비가치의 하위요인인 심미성과 골프만족의 관계에서

과시적 소비성향의 매개효과는 .037, 표준오차는 .016 그리고 Z값의 경우

2.204로 나타났다. 따라서 Z분포의 임계치인 1.96보다 큰 수치를 보이고

있어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셋째, 감성적 소비가치의 하위요인인 쾌락성과 골프만족의 관계에서

과시적 소비성향의 매개효과는 .073, 표준오차는 .017 그리고 Z값의 경우

3.819로 나타났다. 따라서 Z분포의 임계치인 1.96보다 큰 수치를 보이고

있어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넷째, 상대적 박탈감과 골프만족의 관계에서 과시적 소비성향의 매개

효과는 .111, 표준오차는 .022 그리고 Z값의 경우 4.478로 나타났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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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Z분포의 임계치인 1.96보다 큰 수치를 보이고 있어 매개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결과적으로 상징성 및 심미성과 골프만족의 관계에서 과시적 소비성

향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쾌락성 및 상대적 박탈감과 골

프만족의 관계에서 과시적 소비성향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인 매개효과 S.E. Z 채택여부

상징성→과시적소비→골프만족 .242 .028 6.926 .000

심미성→과시적소비→골프만족 .037 .016 2.204 .028

쾌락성→과시적소비→골프만족 .073 .017 3.819 .000

박탈감→과시적소비→골프만족 .111 .022 4.478 .000

표 44. 매개효과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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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연구 1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스트레스,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차이

첫째, 성별에 따른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감염 스트레스,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 그리고 코

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요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으며 그

에 따른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동우

(2020)의 연구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제

약과 우려 및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려는 성향이 더 높다고 밝히고 있어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경기도 공공보

건의료지원단이 실시한 ‘제3차 경기도 코로나19 위험인식조사’결과에 의

하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과 관련된 문항에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답한 비율이 여성(19.2%)의 경우 11.9%로 나타

난 남성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일보,

2020.10.21.).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여성이 느끼는 불안과 우울증세가

크다는 연구 결과는 국민보험공단이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의

료이용행태 변화’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코로나 관련 우울증세인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은 늘어났으며, 특히 19~44세 여성 환자가

전년 대비 21.6% 늘어났으며, 이는 남성과 비교했을 때 2배 수준이다(중

앙일보, 2020. 10. 28).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실시한 ‘코로나

19로 인한 건강상태’조사에서도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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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이 남성(34.2%)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있어서 그 영향이 크다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조선비즈, 2020. 10. 14).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가 발생

했을 때 여성이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직결되는 위험요인에 여성이 더 즉각적이고 직접적으

로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하기에 이러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대처방

법 역시 여성이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해석 할 수

있다.

둘째, 연령에 따른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대와 30대가 40대보다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소영(2022)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 코로나19로 인해 20대와 30대가 사회에서 가장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평가와 개선방안’

에 의하면 20대와 30대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지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손창우 등, 2021.07.06.), 우울지수와 자살충동이

2030세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보건복지부(2022.01.11.)의 조사결

과 그리고 20대와 30대가 인지하는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규모 모임 및 단체활동’과 ‘개인의 일탈 행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난 ‘경기도민이 바라본 코로나19’조사 결과에서도(김정훈 등, 2020) 본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 다른 스트

레스 요인에 비해 20대와 30대의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기에 20대와 30대가 타인의 행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셋째,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거리두기 스트레스와 타인에 의한 스트

레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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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300만원 미만과 300만원~500만원 미만이 500만원 이상 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리두기 스트레스의 경우 300만원

미만이 500만원 이상 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평가와 개선방안’에 의하면 월 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팬데믹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손창우

등, 2021.07.06.), ‘경기도민이 바라본 코로나19’ 조사에 의하면 저소득 및

불안정계층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및 경제위기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코로나19 발병 이후

가계사정이 나빠졌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김정훈 등, 2020). 따라서 전반적

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방역정책과 관련되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지각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에, 소득이 적을수록 방역정책과 관련된

타인의 행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겠다.

2)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관계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영향관계를 분석

한 결과 코로나19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모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

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 감염 스트레스 그리고 거리두기 스트레스 순

으로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azarus &

Launnier(1978)는 개인이 특정상황에 대해 스트레스라고 인지하게 되면

사람이나 환경과 같은 상황 그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다양한 대처방법을

통해 변화를 도모한다고 보았다. 또한 Aldwin & Revenson(1987)은 개인

이 직면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하는지에 따라 그 적응여부

가 결정된다고 하면서,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이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

에 의해 완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민소영, 정승교(2006)는 개

인이 스트레스로 인식하는 그 상황을 잘 적응하는데 있어 스트레스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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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도움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유계숙, 신동우, 2013). 뿐만 아니

라 코로나19 스트레스와 관련된 윤지인 등(2021)의 연구결과에서도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의 코로나 관련 스트레스 요인이 그에 따른 대처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용화(2010)의 연구에서

도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스트레스에 대한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사고 또는 행동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밝히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형성된 사회적 불안감과 방역규제로 인한 여러

제약이 지속되면서 코로나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우울감 또는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들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이범주, 2021). 사

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사회적 잠금장치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이들과의 격리, 불확실성, 자유의 박

탈 등 우리사회 전반에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정

인솔, 2022; Brooks et al, 2020; Koo et al, 2020). 특히 여가생활에 있어

방역규제로 인해 형성된 대중의 스트레스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민 일상’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한

서울시민 중 코로나19로 인해 여가생활에 제약을 받는 것이 제일 힘들다

고 답한 비율이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제약으로 인해 국민

상당수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종목을 막론하고 여가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여는 참여

자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

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규제로 인해 일상적인 여가생활 참여에 대한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되면서, 국민 상당수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어지

게 된 것이다. 그중에서도 MZ세대라 할 수 있는 청년세대는 이미 코로

나19가 발생하기 전부터 높은 실업률과 주거 불안정 그리고 부의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감과 갈등을 겪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는 층이다. 따라서 그 어떤 세대보다도 가장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세대라 할 수 있기에, 코로나19 발병으

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들에게 더욱 크게 가중될 수 있다(유계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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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손창우 등, 2021; 사혜지, 한지훈, 2021; 최현욱, 이민석, 2019). 때

문에 현재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MZ세대의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더

욱 높아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적

절한 대처는 개인이 인지하는 스트레스의 강도를 완화해주는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하며(김보람 등, 2015), 골프와 같은 여가활동 역시 코로나19

로 형성된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전반적인 생활 및 삶 전체의 활

력을 불어넣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김성일, 2021). 따라서 코로나

19로 형성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법의 한 형

태로 이들의 골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급증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

다.

한편, 코로나19라는 사회적위기가 국내 골프시장의 급격한 활성화에

영향을 주었듯, 사회경제적 위기에 따라 특정 스포츠 종목에 매우 큰 변

화가 일어나게 된 현상은 국내외 과거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

내의 경우 마라톤과 IMF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의 경우 마라

톤과 대공황 시절의 댄스 마라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비록 그 시기와

종목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이에 관한 상당수의 선행

연구들이 설명하고 있는 바는 한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즉, IMF를 기점

으로 우리사회에서 마라톤 붐이 일어난 원인 중 하나는 ‘위기 상황에 대

한 방어기제’ 혹은 경제적 혼란⋅불안한 사회적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은수, 2000; 이재희, 2003; 이재희,

유용상, 2006; 한태룡, 2007). 미국의 경우에도 Baudrillaed(1994)는 미국

인이 마라톤에 몰두한 배경에 대해 그들이 느꼈던 특정 위협감과 연결되

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정준영(2003)은 미국사회에서 중산층은 1960

년대 정치적 위기⋅경제적 혼란에서 벗어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

단으로 마라톤을 선택했을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이재희, 유용상, 2006).

또한 진주영(2018)에 의하면 대공황이라는 사회적 위기측면에서 바라본

댄스 마라톤의 붐 현상에 대해 극심한 경기침체와 실업 등으로 인해 형

성된 사회적 공포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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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의 시대적인 요구가 댄스 마라톤의 전성기라는 문화적 현상에 반

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시대적 배경과 특정 종목 그리고 역사적 시기 등

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위기에 따라 특정 스포츠 종목

에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결국 사회적 위기에

대한 방어, 대응 또는 대처라고 정리할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발병

이후 MZ세대의 골프 붐 현상이 나타났듯, IMF 당시 국내의 마라톤과

대공황 당시 미국의 댄스 마라톤의 활성화는 그 시대의 청년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진주영, 2018; 한태룡, 2007). 이러한 견지에서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기 위

한 MZ세대의 적극적인 대응 및 방어기제의 한 형태로 이들의 골프참여

급증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 판단된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형성된 사회적 위기감, 스트레스, 우려, 공포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MZ세대의 강한 의지가 이들의 골프참

여 급증이라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 설명할 수

있겠다.

3)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골프만족의 관계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골프만족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골프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석일, 조은정(2008)의 연

구결과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전략 중 문제 중심적 대처전략이 생활만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보나, 육동원,

김성훈(2009)의 연구에서도 문제 중심적 스트레스 대처와 삶의 질 간에

는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호연, 임준, 박귀화

(2015)의 연구결과 역시 문제 중심적 스트레스 대처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MacIntyre,

Gregersen, & Mercer(2020)의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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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직면한 교사들의 경우 문제 중심적인 대처방법

을 선택했을 때 만족 등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상태로 이어지지만, 감정

중심적인 대처방법을 고려할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지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인간이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인지⋅행동적인 노력을 말하며,

심리적인 안정을 지속하기 위한 개인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다시 말해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개인이 스트레스에 마

주치게 될 때, 그 스트레스를 마스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형태를 의미하며(Krohne, 2002; Rilveria, 2018), 스트레스에 대한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사

고 또는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정용화, 2010). 일반

적으로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면 인간은 누구든 그에 따른 균형을 맞추

기 위해 특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있어

많은 노력을 요구받게 될 경우 개개인의 정서적인 자원은 금방 고갈될

수밖에 없으며, 생리적 증상(두통, 피로감 등)이나 행동적 증상(울음, 비

난, 고함 등) 그리고 정서적 증상(불안, 우울, 좌절감 등)과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 증상을 불러오게 된다(김현정, 2022). 이러한 측면에서 스트레

스 대처방법은 스트레스 증상으로부터 형성되는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

적인 심리⋅행동적인 측면을 완화시키고,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이나 행

복감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시키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한다

(류영미, 2021). 즉, 스트레스가 개인이 당면한 문제 또는 해당사건을 해

결하는데 있어 자신의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고 인지할

때 발생하게 되므로, 지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대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

는 것이다(임승현 등, 2011; 황설영, 2005).

이처럼 지각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있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크게 문제 중심적 대처방법과

정서 중심적 대처방법으로 구분되어진다(Lazarus &　 Folkman, 1984).



- 106 -

먼저 문제 중심적 대처방법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를 처리하려는

가장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방법을 말하며,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원

인이나 환경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문

제 중심적 대처방법은 의사결정이나 정보수집 또는 목표설정이나 인지적

문제해결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나 그 문제 자체를 처리하고 변화시키

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대처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정서 중심적 대처방법은 자신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어

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이를 정서적인 반응으로 조절하려는 노력을 말

한다. 다시 말해 정서 중심적 대처방법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 그

자체를 변화시키려하기 보다는 스트레스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서적인 고통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하는 대처방법을 의미한다(김희은,

2019; Lazarus &　Folkman, 1984; Rilveria, 2018). 즉, 자신이 소유한 자

원들을 활용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을 적절하게 제어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문제 중심적 대처방법을,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제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정서 중심적 대처방법을 통해 자

신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낮추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19로 인해 형성된 스트레스는 실생활에 대한 패턴조절과 적절한 출구전

략을 통해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할 수 있기에, 정서 중심적 대처방법보

다는 문제 중심적 대처방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자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김보람 등, 2015; 윤지인 등, 2021; Forsythe &

Compas, 1987; Lazarus, 1995; Tseng, 2009). 더욱이 MZ세대의 스트레

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기에(임

승현 등, 2011), 코로나19로 인해 형성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문제

중심적 대처방법을 추구하는 이들의 성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MZ세대라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있어 여가의 의미

는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좌절감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인 감정을 완화해줄 수 있으며 불안과 긴장해소 등 정서적인 안정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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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개인의 성취와 자기개발의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다(권순재, 장성운,

양재혁, 윤영선, 2012; 유예린, 이현실, 2021). 또한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

는 그 종목을 불문하고, 참여자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기에(정하림, 박인권, 2021; 최현욱, 이민석, 2019), 여가

스포츠 활동은 이들에게 코로나19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

인 대처자원으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MZ세대가 활동 가능한 방역

범위 안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여가스포츠를 찾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골

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유은혜, 이철원, 이민석, 2022) 결

국, 코로나19 발병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여가활동으로 골프가

대두됨에 따라 MZ세대에게 코로나19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 골프가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골프참여

라는 문제 중심적 대처자원을 통해 전반적인 만족감이 충족되면서 이들

의 골프참여 급증이라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 설명

할 수 있겠다.

4) 코로나19 스트레스와 골프만족의 직⋅간접적 관계

코로나19 스트레스와 골프만족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19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감염 스트레스만이 골프만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리두기 스트레스와 타인에 의한 스트레

스는 골프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스트레스

의 하위요인 모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매개로 골프만족에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

방법은 감염 스트레스와 골프만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를, 거리두기 스

트레스와 골프만족의 관계 그리고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와 골프만족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윤지인 등(2021)은 연구결과를 통해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의 코로나 관련 스트레스 수준이 그에 따른 대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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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

으며, 임승현 등(2011)의 연구결과 헬스클럽 이용자의 스트레스 대처방법

과 여가만족은 그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류영미(2021)의 연구결과 스트레스와 주관적 행

복감의 관계에서 문제 중심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혜승, 김은영(2018)의 연구결과에서도 대학생의 스트레

스가 스트레스 대처를 매개로 하여 행복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밖에 다양한 선행연구결과 스트레스가 그

대처방법 및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대처방법 역시 만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서미, 최

보영, 조한익, 2006; 박선희, 박현주, 2009; 이상범, 김형남, 2016;

Bonanno, Rennicke, & Dekel, 2005). 따라서 MZ세대가 지각하는 코로나

19 스트레스가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물론 이들의 골프만족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제공하는 원인 변수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

러나 여기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점은 거리두기 스트레스와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의 경우 골프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곧 이들이 지각한 코로나19 스트레스가 직접적

으로 골프에 대한 만족에 이어진다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자원을 활용한

적절한 대처 또는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작용되었을 때, 자신이 인지한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골프에 대한 만족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됨을 의미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자신에게 위협적이거나 해가될 수 있다고 판

단하는 자극에 대한 인지과정이라 할 수 있다(Lazarus, 1999). 스트레스

를 받는 상황에서 개인은 그 원인이 되는 요인에 대해 자신이 효과적으

로 대처할 만한 자원이 무엇인지 고려하게 되며(Lazarus, 1995), 자신이

가진 자원을 활용한 대처방법이 적절하게 작용된다면 지각하는 스트레스

를 낮출 수 있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김송이,

2020; 윤지인 등, 2021; Forsythe & Compas, 1987; Tseng, 2009).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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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개인이 인지하는 스트레스의 강도를 완화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김보람 등, 2015),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촉진과 함께 만족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지게

된다(Fredrickson et al, 2003).

2019년 발병한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

화를 불러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개인의 건강은 물론 자신을 통해 가족이나 주

변인들이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한 대중의 스트레스는 깊어지

게 되었다(강훈희, 정구철, 2022; 임진선, 최아론, 2021). 또한 방역정책으

로 인한 해외여행 단절, 실내 스포츠시설과 스포츠 경기관람 이용 제한

등 일상적 여가생활에 대한 여러 제약은 이와 같은 대중의 스트레스를

가중되게 하였다(사혜지, 한지훈, 2021). 이로 인해 대중은 사회적 거리두

기가 가능한 여가활동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소수의 인원이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골프가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광받게 되면서 골

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1.21.;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2.01.27.).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MZ세대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은 다른 세대에 비해 더욱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및 여가활동제약에서 특히 많은 스트

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2022.01.11.). 더구나 스트레

스에 대처하는 능력 역시 다른 세대에 비해 더욱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임승현 등, 2011). 때문에 방역 범주 안에서 최적의 만족을 얻기 위해

새로운 여가스포츠 활동을 찾고자 하는 이들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골프가 대두되면서 골프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유은혜 등, 2022). 즉, 현재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많은 스트

레스를 받고 있고, 그에 따른 대응 역시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MZ세대가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골

프를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스

트레스를 해소하고 골프를 통한 전반적인 만족감이 충족되면서 이들의

골프참여 급증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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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2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과시적 소비성향, 감성

적 소비가치, 골프만족의 차이

첫째, 성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과시적 소비성향, 감성적 소비가치,

골프만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심미성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성이 남성보다 심미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

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여성의 경우 감성적 소비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매

우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30대 여성

들은 특히 외모관리에 관심이 많고, 보다 감정적으로 소비하려는 경향이

크다고 밝히고 있으며,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상에 인증 샷을 올리는

과정에서 아름답거나 예쁘고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이미지만을 올리려는

성향 즉, 본인의 주관적인 기준 안에서 특별한 미적요소를 강조하고 싶

어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김성민, 황희정, 이훈, 2018; 조현경, 2006; 황희

정, 2005; Kim & Ward, 2004)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따라서

MZ세대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골프참여가 더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 이

들이 남성보다 심미적인 요소에 더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

라 판단된다. 즉, 골프장과 같이 특별한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장소

와, 다양한 디자인의 골프웨어를 착용함으로써 자신을 보다 아름답고 예

쁘게 연출한 이미지를 업로드 함으로써 골프를 통해 자신만의 특별한 미

적요소를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연령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과시적 소비성향, 감성적 소비가치,

골프만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 박탈감, 쾌락성, 심미성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

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상대적 박탈감의 경우 20대와 30

대가 40대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쾌락성과 심미성의

경우 20대가 40대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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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전반적으로 같은 MZ세대 안에서도 연령이 적을수록 상대적 박

탈감과 쾌락, 심미적인 가치를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계숙 등(2019)에 의하면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수저담론이 확산하게

된 배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그리고 주거비 폭

등 등이 상당수의 청년층의 자괴감 및 무력감을 유발하기 때문이며, 초

기 성인기일수록 외재적인 가치를 더욱 중시하고 비교하는 성향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MZ세대라 할 수 있는 이들에게 수저담론이 보다 강하

게 체감될 수 있으며, 이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남

윤주, 남승규(2022)에 의하면 MZ세대는 자유롭고 가치지향적인 사고와

자기중심적 소비와 같은 감성적인 소비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록 연령별로 그 차이가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모두 40대와의 차이가 존재 했을 뿐, 20대와 30대

간에는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같은 MZ세대라

하더라도 40대의 경우에는 기성세대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

에 20대 그리고 30대와는 다른 그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라 설

명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기존의 기성세대와 MZ세대의 차이가 나타

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MZ세대

의 범위 안에 과연 40대가 계속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과시적 소비성향, 감성적

소비가치, 골프만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 박탈감, 쾌락성, 심미

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상대적 박탈감의 경우

300만원 미만과 300~500만원 미만이 500만원 이상 보다 더 높게 지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쾌락성과 심미성의 경우 300만원 미만이 500만원

이상 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

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상대적 박탈감과 쾌락, 심미적인 가치를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하

재만(2016)의 연구결과 월 소득 50만원 미만이 100~150만원 미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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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이상에 비해 더 높은 상대적 박탈감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취업포털 사이트인 사람인이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사람을 볼 때’ 가장 많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박탈감을 느끼는 대상이 ‘지인의 재력가

부모님’, ‘잘 알려진 재벌’ 그리고 ‘고소득 연예인’ 순으로 나타나(아시아

투데이, 2019.09.16.; 파이낸셜뉴스, 2015.02.30.)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

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재력 수준이 상향비교대상에 비해 낮을 경우

에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쾌락성과 심미성의 경우 임태호(2013)의 연구결과 소득이 높을

수록 쾌락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지영(2021)의 연

구결과에서도 전문직이 학생보다 쾌락성과 심미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간접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쾌락성과 심미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에 본 연구결과와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박상미, 허경옥(2012)에 의하면 상⋅중위소득계

층 모두 감성소비행동이 소비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반해 하위소득계층의 경우 감성적 소비를 통해 심리적인 만

족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있어 본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

다. 이처럼 각 연구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연구대상의

차이 그리고 연구를 진행한 시기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최근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자산의 불균형

이 더욱 심화되며 ‘영끌족’, ‘패닉바잉’ 등의 신조어가 생겨났다. 또한 지

난 1년 동안 실질소득이 약 5% 급감하게 되었고, 부모의 지원이 없어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57%)라고 답한

비율이 그렇다(21.3%)고 답한 비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경

향신문, 2022.06.20.; 주간조선, 2022.12.13.; 통계청, 2020). 이는 소득보다

실질적인 자산의 규모가 현재 우리사회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단순한 소득만이 아닌 가구자산의

규모 또는 부담 없이 지출할 수 있는 여유자금에 따라 감성적 소비가치

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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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 월 평균 골프 소비량에서 지출이 많을수록 쾌락성과 심미성

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만으로 그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아닌 자

산의 규모, 부모의 재력, 여유자금 등 보다 면밀하고 다차원적인 추가분

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월평균 골프 소비량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과시적 소비성향, 감

성적 소비가치, 골프만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 박탈감, 과시적

소비성향, 쾌락성 그리고 골프만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

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대적 박탈감의 경우 20만원 미만과 20만원~30만원 미만이 40

만원 이상 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소

득이 적을수록 상대적 박탈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적 상향 비교를

통해 현재 자신의 상황이 타인보다 열등하고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의 불일치에 대한 행위자

의 인식이라 정의할 수 있다(Gurr, 1970; Smith et al, 2012). 따라서 골

프에 참여하는 과정에 있어 여유롭게 골프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다른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이러한

감정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과시적 소비성향의 경우 40만원 이상이 20만원 미만 보다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쾌락성의 경우 30만원~40만원 미만과 40만원 이

상이 20만원 미만 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과시적 소비성향과 쾌락적 가치가 높을수록 골프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지

영(2021)의 연구결과 쾌락성이 높을수록 골프용품의 구매횟수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출비용 역시 쾌락성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과시적 여

가소비가 높을수록 여가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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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이유진, 황선환, 2022; 이정래,

2013). 따라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과시하는 플렉스 문화

가 MZ세대의 소비트렌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바(남윤주, 남승규,

2022; 문화일보, 2020.06.24.; 박순형, 2022;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2.01.27.), 과시적 소비성향과 쾌락적 가치가 높을수록 골프에 대한 소

비가 늘어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골프만족의 경우 20만원~30만원과 30만원~40만원 미만 그

리고 40만원 이상이 20만원 미만 보다 더 높은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지영(2021)의 연구결

과 골프용품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플라시보(가심비) 소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경자(2022)의 연구결과에서도 관람횟수와 라운드 횟수가

증가할수록 참여자의 충성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연분홍, 오세숙(2021)에 의하면 현대사회에서 여

가소비란 소비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기 위함이며 이는 곧 여가소비가 증

가할수록 그에 따른 만족감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유진, 황선환(2021)에 의하면 여가

에 대한 경험이 증가하게 될수록 그에 대한 열정과 전문화 수준이 높아

지게 되며, 전문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경제적 투자를 하게 되고

긍정적인 삶에 영향을 미쳐 참여자의 행복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

라서 골프참여자에 있어서도 골프를 처음 경험할 때 보다 많은 경험이

생길수록 골프에 대한 실력이 늘고 그에 따른 재미도 더욱 느끼게 된다

고 볼 수 있다(이용건, 2013). 이러한 측면에서 골프경험은 곧 시간적인

소비는 물론 금전적인 소비가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에, 골프에 대한 경험과 실력이 늘어 골프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만족하

게 될 경우 이를 더욱 재밌게 느낄 수 있어 골프에 대한 지출 역시 자연

스럽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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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성적 소비가치와 과시적 소비성향의 관계

감성적 소비가치와 과시적 소비성향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감성

적 소비가치의 하위요인 모두 과시적 소비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징성과 쾌락성 그리고

심미성 순으로 과시적 소비성향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혜경 등(2019)의 연구

결과 심미성보다 상징성과 쾌락성이 골프용품 소비자들의 과시적 소비성

향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밝히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안세희 등(2014)의 연구결과에서도 감성적 소비

가치의 하위요인 모두 과시적 소비성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그동안 소비시장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경쟁성, 편리성, 기능

성, 접근성, 안정성 등 주로 그에 대한 효용적인 가치가 중점적으로 고려

되어 왔었다. 그러나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한 지식정보사회에 이르게

되면서 심리적인 만족, 감동 등과 같은 감성적인 측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이수철, 이은경, 2010). 다시 말해 제품이나 서비스

와 같은 특정 대상에 대한 가격 또는 성능과 같은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그 안에 내재돼있는 스토리텔링, 이미지 등과 같은 개인의 감성을 자극

할 수 있는 측면이 소비자에게 더 강하게 작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

해 이미지나 그 제품이 상징하는바와 같은 감성적인 요인이 소비자의 구

매의사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제공하게 되었다(조혜경 등, 2019;

Hagtvedt & Patrick, 2008). 즉,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자

신이 논리적 또는 이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결정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고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감성적인 동기가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

는 것이다(Conger, 1998).

이러한 현상은 현재 국내 골프시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

다. 과거 골프에 있어 주된 참여 층이 남성 혹은 중장년세대였다면, 최근

에는 소위 2030이라 불리는 MZ세대와 여성으로 그 층이 옮겨가고 있는



- 116 -

모습을 보이고 있다(골프저널, 2022.05.18.; 시사뉴스, 2022.06.25.; 신재광

등, 2022; 아시아투데이, 2022.05.29.; 이용건, 2013; 중앙일보, 2021.06.06.;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2.01.27.). 기존의 주 소비층이었던 기성세대가

합리적인 소비와 실용적인 소비 그리고 저축과 같은 이성적 소비를 추구

했다면, 이들 MZ세대는 자유롭고 가치 지향적인 사고, 플렉스 소비, 자

기중심적 소비 그리고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감성적인 소비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남윤주, 남승규, 2022). 감성적 소비가치는 자신

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를 말하며, 현재의 즐거

움이나 만족 그리고 아름다움과 같이 긍정적인 느낌을 추구하는 소비를

의미한다(박재환, 2008; 윤재호, 2014; 이수경, 김기옥, 2019; Jha &

Adhikari, 2016).

이에 관해 Hirschman & Holbrook(1982)은 소비에 대한 경험적 모델

제시를 통해 소비자행동이 쾌락적 반응, 심미적 준거 그리고 상징적 의

미와 매우 밀접한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다

양한 선행연구에서도 즐거움이나 자극과 같은 유희적 가치에 중점을 둔

쾌락성, 디자인 또는 모양과 같은 미적 가치에 중점을 둔 심미성, 그리고

이미지나 사회적으로 상징하는 의미와 같은 상징적인 가치에 중점을 둔

상징성 차원에서 감성적 소비가치와 소비환경을 설명하고 있다(박재환,

2008; 이재문 등, 2021; 이정학 등, 2012; 조혜경 등, 2019)

먼저, 쾌락성은 소비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이나 흥분 등의 오락

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상태라 말할 수 있다

(Bosnjak et al, 2010). Hudson & Murray(1986)에 의하면 소비자는 소비

경험을 통해 환상이나 즐거움과 같은 쾌락적인 측면을 획득하려는 모습

을 보인다. 또한 Hirschman & Holbrook(1982)은 쾌락적 소비가 이성적

인 소비에 비해 더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고 하면서, 쾌락적인 소비가치

를 추구할수록 단순구매가 아닌 그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즐거움이나 재

미를 통해 소비에 대한 가치를 지각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쾌락

성은 구매하려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이를 구매하

는 과정에서 획득하게 되는 즐거움과 유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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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만으로도 놀이와 즐거움이라는 충분한 소비 동기로 작용할 수 있

으며, 소비자가 쾌락적인 가치를 추구할수록 과시적 소비와 같은 사치성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이다(김유정, 2019; 홍은

실, 정운영, 2012).

심미성은 소비자가 소비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디자

인이나 색상과 같은 미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상태라 할 수 있다(정갑연, 서민교, 2016). Lindgaard et al.(2006)에 의하

면 특정 대상의 심미적 첫인상은 소비자로 하여금 그 대상에 대한 호불

호를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권미화, 이기춘

(1998)에 의하면 소비자가 특정 대상에 대한 심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

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이를 구매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소비

경험과정 또는 구매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심미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음을 Sanchez-Franco & Rondan-Cataluna(2010)는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현재 국내 골프 트렌드에 대입해보면 지금껏 골프

웨어는 골프를 즐기는데 적합한 기능적인 측면이 가장 강조되어왔다. 그

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기능적인 측면보다 골프웨어를 착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진에 예쁘게 나오거나, 날씬해 보이는 것 등의 심미적인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단적인 예로 과거의 골프웨어 광고는 효율적인 퍼포먼

스에 중점을 둔 이미지구축을 위해 프로 골퍼들을 활용한 스타선수 마케

팅에 집중해 왔었다(스포츠조선, 2022.05.25.). 그러나 최근 ‘골프는 핑계

일 뿐’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출연진의 트렌디한 스타일링이 교차되며 나

오는 특정 골프웨어 TV 광고영상이 골프 패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MZ세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스포츠조선, 2022.03.22.).

상징성은 소비자가 특정 대상을 구매하거나 이용할 때 자신의 특성이

나 능력 또는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냄으로써 타인에게 과시하고 상향비

교 대상의 소비문화를 모방할 수 있는 상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본능적

이고 무의식적인 상태를 의미한다(Vigneron & Johnson, 1999). 즉, 특정

대상에 대한 사회적인 상징적 이미지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지 또 이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표출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높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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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Hirschman & Holbrook, 1982).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우리 사

회에서 여가스포츠는 참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타인과 구별 짓고 자신

의 능력과 사회적 지위를 표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체면을 더

욱 강조할 수 있는 여가스포츠 소비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특히 골프와

같이 상징적인 사회적 가치를 지닌 종목일수록 계급적 이데올로기를 만

들어낸다. 때문에 하향비교 대상과 구별 짓고, 상향비교 대상의 소비문화

를 모방하기 위한 참여자들의 과시적인 소비성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

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강효민, 2013; 연분홍, 오세숙, 2021; 최영래, 이재

희, 2011; Bourdieu, 1996).

따라서 현재 MZ세대에게 있어 골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플렉스 문화는 자기만족과 하나의 즐기는 놀이로 인식되고 있으며(박태

호 등, 2020), SNS인증 샷을 통해 고급스포츠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골프를 플렉스 한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는 자기과시형 소비 또한 이제는

하나의 놀이문화 트렌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송주완, 2019; 아시아경

제, 2022.06.26; 이수진, 김난도, 2020). 아울러 골프웨어 역시 단순히 골

프를 즐기는데 필요한 용품으로의 가치가 아닌 SNS를 통해 자신의 개

성을 보여주고 트렌디한 스타일을 뽐낼 수 있는 심미적인 요소를 과시하

려는데 그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신

승아, 전기제, 2021; 정권혁, 전익기, 2020; 조혜경 등, 2019). 즉, 오늘날

MZ세대에게 있어 골프는 단순 참여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플렉스

문화와 인증 샷 문화가 결합 된 즐거운 놀이문화이며 자신의 감성적인

측면을 공유하고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볼 수 있겠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 MZ세대 골프 참여자의 감성적 소비가치 즉, 쾌락

성과 심미성 그리고 상징성과 과시적 소비성향 간에는 밀접한 영향 관계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MZ세대의 감성적 소비가치와

과시적 소비성향이 이들의 골프에 대한 참여급증을 설명하는데 간과해서

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에, 추후 연구

에서는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계획된 행동이론 등과 같은

다양한 행동이론들과 함께 적용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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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진 내용을 보다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상대적 박탈감과 과시적 소비성향의 관계

상대적 박탈감과 과시적 소비성향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

박탈감은 과시적 소비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차혜경(2019)은 상대적 박탈감이 대학생

의 SNS 과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음을 설명

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아울러 송주완(2019)의 연구

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과시적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지난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징

벌적 과세로 인한 부동산폭등, 친노조⋅반기업의 편향된 정책기조, 보여

주기 식의 고용대책으로 인한 대졸 이상 취업률 역대 최저 기록 갱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교육부, 2021.12.27.; 김남욱,

2022; 매일신문, 2021.12.28.). 이로 인해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MZ세대 간에도 이런 부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흙수저⋅금수저 같은 수저담론이 떠올랐고, ‘벼락거지’,

‘영끌거지’ 등의 다양한 신조어가 생겨났다. 또한 사회지도층 인사 자녀

들의 일명 ‘부모찬스’에 따른 특혜 논란이 대두되고, 설상가상으로 인플

레이션으로 인한 급격한 금리인상까지 단행되며, 높은 실업률과 주거 불

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MZ세대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다(경향신문, 2022.06.20.;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0.07.29.; 유계숙, 양다연, 정백, 2019; 정하림, 박인권, 2021; 차보민,

2021; e대한경제, 2021.10.13.).

선행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타인과의 사회적 상향 비교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좌절 그리고 분노를 느낄 수 있다. 이후 이러한 감정은 상

대적인 박탈감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시적

인 소비를 수행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송주완, 2019; 이진균, 박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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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즉,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상향 비교를 하는 대상의 삶을 자신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과시

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시적 소비성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김해인,

한은경, 2018). 따라서 현재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경

제적인 문제들로 인해 형성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고급스포츠로

여겨지는 골프를 자신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MZ세대의 과시적인 소비성향이 작용되면서 이들의 골프에 대

한 참여가 증가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과시적 소비성향과 골프만족의 관계

과시적 소비성향과 골프만족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과시적 소비

성향이 골프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황선환, 김송희(2017)의 연구결과 자전거 동호인의

과시적 여가소비가 높을수록 더 높은 여가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연분홍, 오세숙(2021)의 연구결과

에서도 골프, 요트, 승마, 스키 참여자들의 과시적 소비성향이 만족에 상

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밝히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소비는 특정 대상을 구매하는 단순한 소비활동

의 개념을 넘어서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 그리고 쾌락적 도구로서 타인과

자신을 차별화하고 구별 짓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었다(이유진,

황선환, 2021). 소비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또는 사회적 상징성

을 통해 나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수단이 된 것이다. 여가스포츠에서

도 이러한 과시적 소비는 과시적인 여가로 나타난다(조광익, 이돈재,

2009). 즉, 여가스포츠 활동에 있어서도 이를 더욱 잘 즐기기 위해 요구

되는 기능적인 소비와는 무관하게 과시적 소비를 하려는 경향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같은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연분홍,

오세숙, 2021; 최영래, 이재희, 2011).

Veblen(1899; 1994)의 유한계급론에 의하면 여가는 노동에 참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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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하나의 증거이며, 여가활동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신분 또는 계급

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한계층이 다른 사회계급과

자신을 차별화하는 방식이며 구별 짓기의 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는 Bourdieu(1996)의 주장과는 유사하면서도 미세한 차이가 있다.

그는 사회계층별로 선호하는 소비 또는 여가활동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경제 그리고 문화자본의 차이로부터 형성되는 아비투스 즉, 습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구별 짓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 모두

타인이나 다른 집단과 차별화하고 구별 짓는 것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

다. 즉, 부르디외가 다양한 자본을 통해 사회계층적인 구별 짓기를 주장

한다면, 베블런은 계급이라는 사회적인 가치체계 안에서 차별화 방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조광익, 이돈재, 2009).

이러한 측면에서 과시적 소비성향은 특정대상에 대한 기능 또는 시간

적인 효율보다는 자신의 재력이나 능력을 과시하거나 사회적인 지위를

표출하기 위한 소비성향이라 정의할 수 있다(Veblen, 1899; 1994). 다시

말해 과시적 소비성향은 소비하는 과정에서 지위와 명성에 대한 사회적

동기를 충족시키려는 인간의 욕구를 의미한다(Sundie et al., 2011). 과시

적 여가소비 역시 일반적인 과시적 소비성향과 같이 사회적 명성 획득에

목적을 두며(조광익, 이돈재, 2009), 자신의 계급이나 능력을 나타내고 타

인과 구별 짓기 위해 스포츠와 같은 문화적인 요소들을 활용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Bourdieu, 1996). 오늘날 대중은 특정 대상 그 자체의 기능

적인 측면보다는 특정 이미지나 문화적인 상징성을 획득하기 위한 소비

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을 표출함으로써 만족감을 얻고자 한다(Sorman,

1999). 때문에 여가에 있어서도 소비를 통해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모

습을 강조하려 하는 과시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조광익, 이돈재, 2009). 이러한 견지에서 골프와 같은 고급스포츠 즉, 고

가의 여가스포츠를 즐긴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지위상징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이들과는 차별화된 상층 소속감을 느낄 수 있기에 참여

전반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연분홍, 오세숙, 2021). 더욱이 현재

MZ세대가 SNS인증 샷을 통해 고가의 제품 또는 스포츠를 플렉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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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경험을 드러내는 자기과시형 소비가 이제는 하나의 문화 트렌드가

되었다는 점(송주완, 2019; 아시아경제, 2022.06.26; 이수진, 김난도,

2020), 그리고 사치성 소비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들은

플렉스 문화를 자기만족과 하나의 즐기는 놀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박태호 등, 2020) 고려했을 때, MZ세대의 골프에 대한 인기와 참여가

급상승하게 된 배경에는 과시적인 소비성향의 증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제공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상대적 박탈감과 골프만족의 직⋅간접적 관계

상대적 박탈감과 골프만족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 박탈감

은 골프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상대적 박탈감이 과시

적 소비성향을 매개로 골프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 박탈감과 골프만족의 관계에 있어 과시적 소비성향이 완

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 박탈감이 골프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과시적 소비성향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간접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해

인, 한은경(2018)은 상대적 박탈감이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매개된 관음증

과 동조 소비, 과시적 소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정기, 황우념(2021)의 연구에서도 상

대적 박탈감이 브랜드 지향 과시성향과 유행제품 지향 과시성향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을수록 과시

적 소비성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선행연구

의 결과에서 과시적 소비성향이 만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

히고 있어(연분홍, 오세숙, 2021; 이유진, 황선환, 2022; 이정래, 2013; 황

선환, 김송희, 2017) 본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사회비

교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상황이나 능력을 타인과 비교하고자 하

는 본능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객관적인 비교가 쉽지 않은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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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타인이나 주변인을 비교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Festinger,

1954). 사회비교는 하향 비교(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대상과의 비교)

와 상향비교(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대상과의 비교)로 구분되는데

(Wills, 1981),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적 상향비교를 통해 현재 자신의 상

황이 타인보다 열등하고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Smith et

al, 2012). 다시 말해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과 자신이 원하는 상황 사이

의 불일치된 상황으로부터 지각하게 되는 긴장 상태를 의미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라 설명할 수 있다(Crosby, 1976). 즉, 개인은 자신이 현

재 처한 상황과 타인의 상황 비교를 통해 만족이나 불만족하게 되며, 기

본적으로 다른 이들과의 비교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비교

이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황향희, 김보람,

2020). 최근 우리사회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그리

고 주거비 폭등 등으로 인해 MZ세대라 할 수 있는 청년층 상당수의 자

괴감 및 무력감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게 되었다. 더욱이 초기의 성인

일수록 표면적인 가치를 더욱 중시하고 비교하려는 성향이 크게 나타나

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때문에 MZ세대에게 있어 ‘금수저’, ‘흙수저’와 같

은 수저담론이 보다 강하게 체감될 수 있으며, 사회적 상향비교를 통해

이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유계숙 등,

2019).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가 장기화 되었고,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한 해외여행 단절, 실내스포츠시설 이용제한 등 대중의

여가생활에 여러 제약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는 곧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여가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고, 야외에

서 즐긴다는 특성을 가진 골프가 이러한 상황을 대체할 수 있는 여가스

포츠 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대중의 골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1.21.; 한국스포츠정책과학

원, 2022.01.27.;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1.06.06.). 이로 인해 TV를

포함한 각종 미디어를 통해 골프예능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인스

타그램에 인증 샷을 올리는 것을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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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MZ세대의 문화가 형성되면서, 사회적으로 고급스포츠라 인식되는 골

프를 통해 개성과 차별화된 자신의 모습을 표출하는 자기과시형 여가소

비가 이들의 새로운 소비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대학내일20대연구

소, 2021; 머니S, 2022.04.09.).

선행연구에 의하면 개인은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

소하고 본인의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타인으로부터 배척되지 않고 인정

받고자 하는 욕구충족 또는 자기만족을 위해 상향비교 대상의 긍정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동참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다시 말해 상대적 박

탈감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감정이나 자존감을 소비를 통해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대욕구를 토대로 상향비교 대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신도 즐길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이들로부터 사회적 지위를 높게 평

가받고자 과시적 소비를 수행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김영

신, 박지영, 2006; 김지호, 이준수, 2019; 김해인, 한은경, 2018; 송주완,

2019; Chipp et al., 2011). 따라서 이상의 결과는 곧 다양한 사회적 문제

로 인해 형성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인스타

그램에서 골프를 즐기고 있는 이들과 같은 그룹에 속하고 싶은 욕구충족

그리고 자신도 그들과 같은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자

기만족의 수단으로 골프가 자리 잡게 된 현상이라 설명할 수 있겠다. 즉,

MZ세대가 골프에 대한 참여 그 자체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과시적 소

비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자 골프에 참

여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를 통해 타인에게 인정받고 상향비교 대상과

같은 사회적 계층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충족 및 자기만족을 골프를 통해

얻고자 하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라 볼 수 있겠다.

6) 감성적 소비가치와 골프만족의 직⋅간접적 관계

감성적 소비가치와 골프만족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심미성과 상

징성이 골프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쾌락성

은 골프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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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추가적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감성적 소비가치의 하

위요인 모두 과시적 소비성향을 매개로 골프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시적 소비성향은 쾌락성과 골프만족의

관계에서 완전매개를, 심미성과 골프만족의 관계 그리고 상징성과 골프

만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윤재호(2014)의 연구결과 쾌락성이라 할 수 있는 유희

성과 심미성이 사용만족과 비용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주향(2012)의 연구결과 유희성과 상징성이 긍정적

인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제공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 역시 호텔레

스토랑 이용자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지수, 이형주(2018)의 연구결과에서도 심미성, 상징성, 쾌락성과 만족

간에는 정적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감성적 소비가

치가 과시적 소비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안

세희 등, 2014; 조혜경 등, 2019), 그리고 과시적 소비성향이 만족에 긍정

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이(김유겸, 황선환, 2017; 이유진, 황

선환, 2021; 이정기, 황우념, 2021) 본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따라서 MZ세대의 주요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감성적 소비가치가

과시적 소비성향은 물론 이들의 골프만족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

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점은 쾌락성의 경우 골프만족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상징성의 경우에도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그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

는 곧 이들이 골프에 대한 참여 그 자체로 인해 만족하는 것 보다는 이

러한 감성적인 측면을 남들에게 과시함으로써 골프에 대한 만족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족을 위해 남들로부터 자신

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자신을 외부에 드러냄으로써 과

시하고자 하는 자기노출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 즉, 자발적으로 자

신의 모습 및 개성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과의 친밀감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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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확장시킴은 물론 긍정적인 감정과 사회적인지

지 등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신선화, 서미혜, 2020; Altman & Taylor,

1973; Nakanishi, 1986). 과거 이러한 현상은 ‘현실 공간’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소셜 네트워킹과 관련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게

되면서, 오로지 사적 영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집에서의 식사’, ‘인

테리어’ 등과 같은 소비경험 공개가 더욱 수월해졌다. 다시 말해 SNS가

등장하게 되면서 인간이 자신을 외부에 드러냄으로써 과시하고자 하는

자기노출에 대한 욕구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SNS가 급

성장하게 되고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현대인들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다양

한 SNS를 개인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또는 자

기표현 및 자기과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었다(이수진, 김난도,

2020; 정희석, 2012). 즉, ‘현실 공간’에만 국한되어 있던 과거와 달리 현

대인들은 SNS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함으로써 타인과 소통

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며,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다 화려하고 과장

되게 보여주고자 하는 자기 과시적 욕구를 충족하고 만족시키는 공간으

로 활용하게 된 것이다(김효정, 2017; 신선화, 서미혜, 2020; Lee, Lee,

Moon, & Sung, 2015; Sheldon & Bryant, 2016).

이러한 변화는 감성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MZ세대의 특성과 인증 샷

문화 그리고 플렉스문화와 결합되면서 더욱 극대화되고 있다. SNS가 모

든 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로 부상하게 되면서 이를 통해 고급

레스토랑에 가고, 자신만의 차별화된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경치가 좋은

풍경 등을 보고 인증하는 것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다. 아울러 MZ세대

가 주요 소비층으로 급부상하게 되면서 SNS를 통해 명품을 플렉스한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는 모습 또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인

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명품에 대한 최신정보를 얻게 되고, 다

시 SNS를 통해 자신이 플렉스 한 명품을 과시하며 뿌듯함과 만족감 등

을 지각한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이 골프를 즐기는 과정에서도 크게 다

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PXG, Scotty Cameron과 같은 고가의

골프클럽을 들고, 스윙하는 과정에서 몸을 크게 회전할 때 바람을 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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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옆으로 퍼지거나 휘날리는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인스타그래머

블(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기 좋은)’한 골프웨어 즉, ‘스윙할 때 예쁜

옷’을 입고 인스타그램에 이미지를 업로드 하는 것을 선호한다(센머니,

2020.12.08.; 신승아, 전기제, 2021; open.ads, 2021.10.25.).

이렇듯 골프에 있어 기존의 주 참여 층이었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MZ

세대는 감성적인 소비가치, 플렉스소비 등을 추구하는 다른 가치관과 소

비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골프에 있어서도 이들의 특성은 여실히 드러나

고 있다. 즉, 골프를 즐기는데 있어 단지 골프실력을 키우는데 급급하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이들은 골프를 자신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MZ세대에게 골프는 더 이상 대중에게 외면 받던 사치성

스포츠가 아닌 ‘인싸’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초보자라 하

더라도 골프클럽, 골프워치와 같은 고가의 골프용품과 멋진 골프웨어를

구매하는데 망설임이 없다. 더욱이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골프장이

나 라운드 인증 샷을 업로드 하여 자신의 개성과 아이덴티티 등을 표출

하고 고급스포츠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골프를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과시함으로써 남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방식은 현재 골프 문화를 즐

기는 MZ세대의 특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남윤

주, 남승규, 2022; 연분홍, 오세숙, 2021;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2.01.27.).

종합해보면, MZ세대가 골프에 대한 참여 그 자체로 인해 만족하기 보

다는 이러한 감성적인 측면을 남들에게 과시함으로써 골프에 대한 만족

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고급스포츠

또는 기성세대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골프가 이제는 MZ세대도 즐기는

새로운 놀이문화의 트렌드로 변모한 것이며, 플렉스문화와 명품소비를

즐기는 이들이 골프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한 하나의 사회

적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제는 MZ세대에게 골프가 단순한 사회

적 커뮤니케이션 또는 지인과 즐기는 여가스포츠의 차원을 넘어 자신의

감성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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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MZ세대의 골프 붐 현상에 관한 연구로서, MZ세대의 골프

에 대한 인기가 급증하게 된 원인으로 보이는 사회심리적인 변수들을 선

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후 이를 이론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와 그

에 따른 방어 및 대응 측면과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측면으로 구분

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각 변수들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았다. 또한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그리고 골프만족 간의 영향관계와 상대적 박탈감, 감성적 소비가치, 과시

적 소비성향 그리고 골프만족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코로나19 스트레스, 코로나19 스트레

스 대처방법에서 차이를 보일 것인가? 라는 연구문제를 검증한 결과 성

별에 따라 감염 스트레스,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 코로나19 스트레스 대

처방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라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평균

소득에 따라 거리두기 스트레스와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19 스트레스는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연구문제를 검증한 결과 코로나19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모두(감염 스트레스, 거리두기 스트레스, 타인에 의한 스트레

스)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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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골프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연구문제를 검증한 결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골

프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코로나19 스트레스는 골프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연구문제를 검증한 결과 감염 스트레스만이 골프만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리두기 스트레스와 타인에 의한 스트

레스는 골프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가적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모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매개로 골프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 과시적 소비성향,

감성적 소비가치, 골프만족에서 차이를 보일 것인가? 라는 연구문제를

검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심미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연령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 쾌락성, 심미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소득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 쾌락성,

심미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골프 소비량

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 과시적 소비성향, 쾌락성, 골프만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감성적 소비가치는 과시적 소비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연구문제를 검증한 결과 감성적 소비가치의 하위요인 모두

(상징성, 쾌락성, 심미성) 과시적 소비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상대적 박탈감은 과시적 소비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인가? 라는 연구문제를 검증한 결과 상대적 박탈감은 과시적 소비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과시적 소비성향은 골프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연구문제를 검증한 결과 과시적 소비성향이 골프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상대적 박탈감은 골프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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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문제를 검증한 결과 상대적 박탈감은 골프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가적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상대적 박탈감이 과시적 소비성향을 매개로 골프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 박탈감과 골프만족의 관계에

있어 과시적 소비성향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째, 감성적 소비가치는 골프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

는 연구문제를 검증한 결과 심미성과 상징성이 골프만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쾌락성은 골프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가적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감성적 소비가치의 하위요인 모두 과시적 소비성향을 매개로 골프

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먼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MZ세대의 적극적인 대응 및 방어기제의 한 형태

로 이들의 골프참여 급증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 판단된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형성된 사회적 위기감, 스트레스, 우려, 공포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MZ세대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 설명할 수 있겠다. 또한 코로나19 발병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여가활동으로 골프가 대두됨에 따라 MZ세대

에게 코로나19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

골프가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골프참여라는 문제 중심적 대처방법

을 통해 전반적인 만족감이 충족되면서 이들의 골프참여 급증으로 이어

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MZ세대의 특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들이 골프에 대한 참여

그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과시적 소비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감성적인 측면을 남들에게 과시함으로써 골프

에 대한 만족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골프를 통해 타인에게 인정받고 상향비교 대상과 같은 사회적 계층

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또한 고급스포츠 혹은 기성세대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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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제는 MZ세대도 즐기는 새로운 놀이문화의 트렌드로 변모한 것이

며, 플렉스문화와 명품소비를 즐기는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고

감성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는 것이라 하겠다.

2. 제언

본 연구결과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나타난 MZ세대의 골프 붐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

며, 이론 그리고 실무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해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후속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1에서는 골프만족을 측정하는데 있어 코로나19

로 인해 형성된 스트레스와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으로만 한정하였

다. 이로 인해 MZ세대의 골프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

들이 간과되어 있다. 물론 각 선행연구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

가설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이끌어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을 더욱 풍부한 논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골프만족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변수들을 보다 다양

하게 투입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감성적 소비가치와 과시적 소비성향이 MZ세대의 골

프 붐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이끌어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

서는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계획된 행동이론 등과 같은 다

양한 이론들과 함께 적용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

용을 보다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MZ세대 골프참여자들의 과시적 소비성향이 그리

높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시적 소비성향과 현재 MZ세대

의 플렉스문화가 매우 유사하면서도 동일하지는 않은 그 차이로 인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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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결과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MZ세

대의 플렉스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을 통해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는 양적 자료를 토대로 통계적 분석에 의해 설정된 연구

문제를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MZ세대 골프참여자의 코로나

19로 인해 형성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과정 그리고 이들의 감성적 소비

가치, 상대적 박탈감, 과시적 소비성향 및 골프만족에 대한 주관적인 경

험을 관찰할 수 있는 질적 연구를 활용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다섯째, 본 연구는 비교적 골프인구 밀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골프스튜디오 등을 이용하는 MZ세대만을 모집단으

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모든 MZ세대를 대변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

을 것으로 보이며, 보다 포괄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골프 참여집단과 비 참여집단 혹은 발레, 테니스 등과 같은 다양

한 종목을 비교할 수 있는 연구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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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mestic golf market is in an unprecedented boom as the MZ

generation's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golf have soared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However, it can’t be optimistic that this

phenomenon will continue in the endemic stage. Therefore, the efforts

to understand the MZ generation and their participation in golf are

essential by analyzing the causes such as their values and

characteristics considering the changes in social environment.  

Therefore,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rapid increase

in the MZ generation's participation in golf, and has the purpose of

theoretically verifying the social psychological variables that appear to

be the cause of the rapid increase in the MZ generation's popularity

in golf.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stress, COVID-19 stress coping way and golf satisfaction;

relative deprivation, emotional consumption value, conspicuous

consumption tendency and golf satisfaction by dividing it into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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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cts of their defense and response according to the social crisis of

COVID-19,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Z gener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35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with return rate of 100%. A total of 343 samples were used as the

final validity sample and 7 samples that were considered as not

appropriate for this study were excluded. For the analysis,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simpl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AROIAN verification were performed using PASW 18.0 and AMOS

18.0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fection stress, stress

caused by others, and COVID-19 stress coping way according to

gender,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tress caused by

others according to age. Additionally,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istancing stress and stress caused by

others according to the average monthly income.

Second, all sub-factors of COVID-19 stress (infection stress,

distancing stress, and stress caused by other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COVID-19 stress coping way.

Third, COVID-19 stress coping way had a positive influence on

golf satisfaction.

Fourth, among the sub-factors of COVID-19 stress, only infection

stres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golf satisfaction, and distancing

stress and stress caused by others did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golf satisfaction. In addition,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it was found that all sub-factors of COVID-19

stress indirectly influenced golf satisfaction through COVID-19 stress

coping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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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esthetics according to

gender, an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revealed in relative

deprivation, pleasure, and aesthetics according to age. Als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lative deprivation, pleasure, and

aesthetics according to the average monthly income, and according to

the average monthly golf consump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lative deprivation, conspicuous consumption tendency,

pleasure, and golf satisfaction.

Sixth, all sub-factors of emotional consumption value (symbolism,

hedonic, aesthetic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conspicuous consumption tendency.

Seventh, relative deprivation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conspicuous consumption tendency.

Eighth, conspicuous consumption tendency had a positive influence

on golf satisfaction.

Ninth, relative deprivation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golf

satisfaction. In addition,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it was found that relative deprivation had an indirect effect on golf

satisfaction through conspicuous consumption tendency, indicating that

conspicuous consumption tendency complete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deprivation and golf satisfaction.

Tenth, among the sub-factors of emotional consumption value,

aesthetics and symbolism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golf satisfaction, and hedonic did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golf satisfaction. As a result of additional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it was found that all sub-factors of emotional consumption

value indirectly affect golf satisfaction through conspicuous

consumption tendency.

In conclusion, it is believed that a surge in golf particip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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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generation has emerged as a form of active response and defense

mechanisms for them to overcome negative emotions formed by the

social crisis caused by COVID-19. In other words, it also can be

explained as the MZ generation's strong will power to respond and

overcome negative emotions such as social crisis, stress, concern, and

fear formed by COVID-19. Also, golf seems to have been recognized

as a resource for the MZ generation to actively cope with COVID-19

stress as it has emerged as a leisure activity that allows social

distancing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and it is believed that

overall satisfaction has led to a surge in golf participation.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Z generation, it can be

explained that they feel more satisfied with golf by relieving negative

emotions such as relative deprivation through conspicuous

consumption and showing off their emotional aspects to others rather

than focusing on participation in golf itself. In other words, golf,

which was considered the exclusive property of the older generation,

has now transformed into a new play culture trend enjoyed by the

MZ generation, and has become a means of self-expression to share

new experiences and emphasize emotional aspects to those who enjoy

flex culture and luxury consumption.

keywords : COVID-19 stress, COVID-19 stress coping way,

emotional value consumption, relative deprivation, conspicuous

consumption, golf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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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골프 참여자의 성향 및 만족도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MZ세대 골프 참여자

의 신규수요가 급증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내용은 무기명 처리되며, 학술적 연구목적으로만 사

용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진솔하게 응답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연구원 이용건(@snu.ac.kr)

1. 다음은 코로나19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 중 누군가가 코로나에 걸릴까봐 걱정됐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언제 어디서 코로나에 감염될지 몰라 불안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주변에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까봐 두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4. 자주 사용하는 밀폐된 공간(예: 엘리베이터, 대중교

통 등)에서 코로나에 감염될까봐 불안했다
① ② ③ ④ ⑤

 5. 코로나에 완치되어도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후유

증이 무서웠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로 인해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코로나에 걸릴까

봐 걱정됐다
① ② ③ ④ ⑤

 7. 가족이 나에게 코로나를 전염시킬까봐 걱정됐다 ① ② ③ ④ ⑤

 8. 코로나로 인해 가족이나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

해 힘들었었다
① ② ③ ④ ⑤

 9.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삶

의 의욕이 저하되고 무기력 했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와 단절된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코로나19 스트레스에 따른 대처방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전문가의 충고를 따르려고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먼저 생각하고 그 행동을 

고수했다
① ② ③ ④ ⑤

 3. 경솔한 짓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4. 무엇을 할지에 초점을 두고 행동했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에 할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들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코로나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노

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8. 모든 것에 잘 대처하기 위해 많은 것을 변경했

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바이러스 감염에 평소에 어떻게 대처했는

지 생각해봤다
① ② ③ ④ ⑤

느낌이 들었다

11. 코로나로 인해 예전처럼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을 

하지 못해 우울 했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던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3.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가 났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밀폐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인과 떠들

거나 전화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났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코로나 전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회식이나 모

임을 강요하는 사람들(예: 직장상사, 선배, 집안 

어른 등)에게 화가 났었다

① ② ③ ④ ⑤

16. 코로나 확산 위험이 있는 고위험시설(예: 술집, 클

럽 등)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났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상대적 박탈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

니다.

4. 다음은 소비성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람들은 나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재미있게 사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사람들은 나보다 더 생활에 여유가 있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4. 사람들은 나보다 더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5. 사람들은 나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6. 사람들은 나보다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7. 사람들이 나보다 부유한 모습을 보일 때,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8.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때 박탈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9. 사람이 소유한 것을 나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사람들이 소유한 것을 나도 가질 수 있다고 생
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사람들에 비해 내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전반적으로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용하는 브랜드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브랜드에 대해 의식한

다
① ② ③ ④ ⑤

 3. 고가의 제품이라도 유명 브랜드라면 구매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싶

어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최고의 제품이나 브랜드를 선택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은 감성적 소비가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전반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선호하는 제품이나 브랜드는 고급스럽기 

때문에 나의 품위를 높여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제품 구매 시 브랜드 이미지를 중요시 한

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제품 구매 시 나만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

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선호하는 제품 구매 시 다른 사람들

이 알아주길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제품 구매 시 다른 사람들이 아는 고급 

브랜드를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살 때 흥분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가끔 선호하는 제품을 충동구매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선호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나면 스트레스

가 해소되고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분위기가 좋은 매장을 자주 찾게 되고 그

곳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제품 구매 시 세련된 스타일 감각을 고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복장에 따라 신발과 액세서리를 매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제품의 품질보다는 색상, 모양 등에 더 관

심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제품을 구매할 때 디자인을 중요시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선호하는 제품은 나의 패션 감각을 돋보

이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골프만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표시 혹은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 (    )남  (    )여         2) 나이 : ___________세
 
 3)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① 월 200만원 미만   ② 월 200~300만원  ③ 월 300~400만원 

 ④ 월 400~500만원   ⑤ 월 500만원 이상

 4) 귀하의 월 평균 골프관련 지출은?
 
 ① 월 20만원 미만  ② 월 20~30만원  ③ 월 30~40만원  

 ④ 월 40~50만원  ⑤ 월 50만원 이상
 

����������������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여가스포츠로서 골프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골프에 참여하며 보내는 시간은 즐겁고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여가스포츠로 골프를 선택한 나의 결정에 만족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여가스포츠로 골프를 선택한 나의 결정은 옳았

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전반적으로 골프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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