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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propensity of sports fans through comparison between groups in 
the same home stadium of professional baseball. Through this study, we intend to present the importance of 
an independent sports space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sports fan behavior of clubs using the same home 
stadium in professional baseball that is affiliated with the local area. For the sampling of this study, 
professional baseball fans who watched the game at Jamsil Baseball Stadium in Seoul were selected as the 
population. To accomplish of this research, 500 samples from Jamsil baseball stadiums were used. For this 
study, 478 data were used except data which did not respond or responded trustlessly.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professional baseball fan behavior on team attachment, it was found that fan behavior 
factor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eam attachment for the Doosan Bears and LG Twins home 
audience.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professional baseball fan behavior on loyalty, it was 
found that fan behavior factor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loyalty in the case of the Doosan Bears 
and LG Twins home audience.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team attachment on loyalty, it was 
found that team attachmen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loyalty in both the Doosan Bears and LG 
Twins home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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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프로스포츠와 같이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며 

토착화적 성격이 강한 스포츠이벤트 일수록, 
경기를 진행하는 공간인 홈구장은 매우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특히, 지역을 기

반으로 하는 스포츠일수록 스포츠공간에 대한 

소비자들의 애착을 나타내는 ‘토포필리아’를 

높은 수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Giulianotti, 
2005), 이는 프로스포츠가 아마추어리즘과 대

비되는 특성 중 하나이다. 토포필리아란 사람

과 관련된 환경 사이에서 감정적 유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환경이나 장소에 대한 긍정

적인 애착을 의미한다(Tuan, 1974). 즉 사람들

이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

으로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하고 추억을 만들어

온 지역 또는 장소에 대해서 강한 애착을 갖게 

되며, 스포츠분야에서 대표적 구장으로는 EPL 
Manchester United FC의 Old Trafford 구장이 

있다. '꿈의 구장(The Theatre of Dreams)'이란 

별칭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구장이며 맨

체스터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팬덤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유명하다. 
일반적으로 프로스포츠는 공적 가치와 사적 

가치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이런 이유로 사적 가

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광

고를 통해 수익창출과 만족도 높은 서비스 및 양

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조성식, 정서임 

2020). 그리고 지역연고를 통해 주변지역과 차별

화된 이미지를 형성하고 문화적 차별성을 높여 

지역주민의 자부심과 애착을 높이는 등, 공적 가

치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김종환, 손진웅 2019). 
세계적으로 프로야구가 시행되는 대표적 국

가는 한국, 미국, 일본 3개 국가이다. 한국 프로

야구는 지역연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해외 

프로스포츠와는 다르게 모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김민철, 박성종 

2020).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는 도시명 중심의 운영형태와

는 다르게 모기업의 운영지원을 받는 모기업 중

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프로구

단의 운영 목표가 수익창출 보다는 승리를 통한 

모기업 홍보 혹은, 이미지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장경로, 김민철, 2014). 이러한 현상은 모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서 프로구단의 운영이 

모기업 홍보에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상
대적으로 지역주민의 팀에 대한 애착형성과 같

은 지역 연고의 특성을 견고히 하는 데에서는 

미흡함(최경준, 2001)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연고제(Franchise)’라 하면 홈구장이 위

치한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연고제를 말하

며 국내 프로구단들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

권 지역을 연고지로 선호하고 있다(김세웅, 임
기태, 2019). 지역은 흔히 일정한 규모의 공간으

로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사회적 개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스포츠 팀의 연고지를 정함에 있

어 단일지역, 단일팀인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

만 국내 프로야구는 3개(두산, LG, 키움)팀이 

서울에 연고를 두고 있다. 미국 시카고와 같이 

Cups와 Whitesoxs가 공존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 스포츠산업의 규모를 감안 할 경우 3개 팀

이 한 도시에 연고를 두는 것은 세계적으로 찾

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상업적 특성이 강한 프

로스포츠에서 지역 연고가 중요한 이유는 본인

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구단의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지역의 팀을 위해 충성도 강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형성된 경험을 바

탕으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한다(Heere & 
James, 2007). 이는 특정 팀에 대한 공동체이지

만 다른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고, 이러한 특성

으로 인해 프로스포츠 팀은 그 지역의 공동체적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프로야구단은 지역의 대표성이나 애착, 자부심

과 같은 공적가치 보다는 기업의 홍보적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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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활동성이 우선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구단에 대한 스포츠팬의 행

동과 감정이 구단의 공간적 특성과 어떠한 관계

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이용재, 강준호, 김유겸(2009)은 프로

스포츠에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정

체성이 지역 연고팀을 응원하게 되는 근간이 된

다고 하였으며, 김세웅, 임기태(2019)는 지역정

체성과 프로야구의 관계성 분석을 통해 선호구

단에 따라 지역정체성이 다르고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지역정체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
한 프로스포츠 팬에게 팀에 대한 애착 및 감정

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애착

은 팀 충성도로 확인할 수 있다(차재혁, 박폴, 
장경로, 2020). 이에 본 연구는 자신이 응원하는 

팀에 대한 충성도가 높을수록 스포츠팬 행동결

정 요인이 높다는 Reichheld(1996)의 연구를 바

탕으로 스포츠팬 행동을 긍정적으로 인지시킬 

수 있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관

점에서 프로야구단의 존립에 있어 필수적인 유

형적 자산인 프로야구 팬 행동의사와 함께 개인

의 특정 스포츠 팀에 대한 관심과 애착의 정도

를 의미하며 자신이 응원하는 팀과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는(Sutton, McDonald, Milne, & 
Cimperman, 1997) 팀 애착 요인의 분석을 통해 

자신이 응원하는 지역연고팀에 대한 충성도를 

확인하는데 있다.
국내 프로야구의 경우 절반이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특히 두산베어스와 LG트윈스는 

1986년 OB베어스와 MBC청룡이 서울 잠실구

장을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동일 홈구장을 사용

하고 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일 홈구장을 사

용하는 구단이지만 서로 다른 기업 문화와 홈

구장 팬의 행동, 팀 애착, 충성도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 

구단 상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홈구장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일 홈구장 사용에 따

른 부정적 측면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노후 된 잠실야구장을 고려해 볼 때, 홈 팬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구단 분리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 홈구장

을 사용하는 두산베어스와 LG트윈스 구단의 

팬을 대상으로 집단 간 잠재평균 비교를 통해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측정은 매

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

일 홈구장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스포츠팬의 성

향을 각각 검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지역 연고를 하는 프로야

구에서 독립된 스포츠공간의 중요성을 제시하

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프로야구 동일 홈구장을 사용하는 두산베어

스와 LG트윈스 구단의 팬을 대상으로 집단 간 

잠재평균 비교를 통해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

는지에 대한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절편동일성

(scalar invariance)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구인동등성 검증 과정을 통해 프로야구 

동일 홈구장을 사용하는 구단의 팬 성향을 스

포츠 팬 행동, 팀 애착, 충성도의 차이를 통해 

비교 분석할 것이다. 또한 다집단 분석

(multiple-group analysis)을 통해 프로야구 동

일 홈구장을 사용하는 두산베어스와 LG트윈스 

팬 성향을 경로계수를 통해 비교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집은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경기

를 관람한 프로야구 팬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

다. 설문지 배부는 연구보조원 3인과 함께 서

울 잠실야구장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설문지를 

배부한 후 수령하는 방식으로 회수 하였다. 표
본 추출은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의 목적과 기입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비확률 표본 추출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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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표본추출법(judgement or purposive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두산베어스 홈

경기 250부, LG트윈스 홈경기 250부 총 500부
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구체적으로 두산베어

스 홈경기에서는 두산베어스 팬들만을 대상으

로 설문을 진행하고 LG트윈스 홈경기에서는 

LG트윈스 팬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이중 두산베어스 홈팬 245부와 LG트윈스 홈팬 

233부 총 488부가 회수되었으며, 무응답 또는 

불성실하게 응답한 10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478부의 자료가 실제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주제인 프로야구 동일 홈구장 사

용 구단 관람자의 스포츠 팬 행동, 팀 애착, 및 

충성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조사도구로 설

문지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설문지 문항은 스

포츠 팬 행동, 팀 애착, 충성도에 관한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먼저 스포츠 팬 행동을 묻는 

설문 문항은 Hansen & Gauthier(1989)와 

Wakefield & Sloan(1995)에 의해 개발된 설문 

문항을 신한섭(2005), 권웅, 전태준(2015)의 설

문문항을 근거로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보완

하여 구성하였다. 한편 팀 애착을 묻는 설문 

문항은 전태준, 이인구(2016)가 사용한 설문 

문항을 근거로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

여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충성도을 묻는 설

문 문항은 Machleit & Wilson(1998)이 사용한 

설문문항을 근거로 김진국, 김도훈(2010) 및 

권웅,  전태준(2015)의 설문문항을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Likert-

type 7점 척도로 구성 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해서 “매우 그렇다“를 7점까

지 제시하였다.

3. 설문지 구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및 내용타당도, 구성

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쳐 <표 2>와 같이 최종 

설문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구분 내용 빈도 %

성별
남자 235 49.2

여자 243 50.8

직업

사무직(전문직) 172 36.0

자영업 25 5.2

판매/서비스업 39 8.2

주부/무직 25 5.2

학생 170 35.6

공무원 14 2.9

기타 33 6.9

교통수단

자가용 109 22.8

지하철 271 56.7

버스 81 16.9

택시 7 1.5

도보 7 1.5

기타 3 0.6

관람동반자

직장동료 42 8.8

친구 236 49.4

가족 76 15.9

혼자 27 5.6

애인 90 18.8

기타 7 1.5

관람횟수

1-2회 67 14.0

3-5회 101 21.1

6-8회 73 15.3

9-11회 45 9.4

12-14회 27 5.6

15회 이상 165 34.5

홈경기
두산베어스 245 51.3

LG트윈스 233 48.7

Total 478 100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성지표 측정척도 문항수 Cronbach`α

일반적 특성 6

스포츠팬 행동

관람만족 4 .874

관람지속 3 .844

팀 지지 2 .904

팀 애착 4 .814

충성도 3 .848

계 21

표 2.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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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에 관한 항목 6개 문항, 관람만족 

4개 문항, 관람지속 3개 문항, 팀 지지 2개 문

항, 팀 애착 4개문항, 충성도 3개 문항 구성하

여 총 2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선된 설문문

항 요인의 내적합치도인 Cronbach`α는 

.904~.814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 항목에 대한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에 대한 최적상태를 

도출하기 위한 관측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결

과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연

구모형의 적합기준은 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2006)이 제시하고 있는 

x
2값(p), Q(x2/df), RMSEA, TLI, CFI 지수 값의 

적합도 기준으로 모형적합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적합도 지수는 배병렬(2014)
이 제시한 기준으로 TLI와 CFI의 경우 .90 이
상, RMSEA의 경우 .08 값 이하일 때 이를 수

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 값을 설정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x2검증에서 p값(≥.05
가 바람직)이 기각되었으며, x2통계량을 자유

도로 나눈 값을 나타내는 Normed Chi-Square
(NC) 분석한 결과, 2.881로 기준치인 3을 초과

하지 않아 적합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TLI, CFI, RMSEA 값으로 적합도 기준을 설정

하였다. 모형적합도 지수 검토 결과 TLI=.951, 
CFI=.967, RMSEA=.063으로 조사되어 모든 

적합도 기준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

였다. 먼저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지의 신뢰도를 알

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한편,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요인분

석 및 다집단분석(multiple-group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변수명 추정치 표준오차 t 값

스포츠팬 

행동

관람만족

나는 경기장 시설에 대하여 만족한다. .816

나는 홈팀 경기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 만족한다. 1.003 .077 14.728**

나는 홈팀 경기장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 만족한다. .874 .052 18.729**

나는 오늘의 팬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한다. .700 .057 15.645**

관람지속

오늘 경기는 상당히 재미있을 것이다. .914

나는 이 경기를 끝까지 관람할 것이다. .592 .048 12.285**

오늘 이 경기는 정말로 흥미진진할 것이다. .877 .054 18.943**

팀 지지
나는 프로야구의 열성적인 팬이다. .900

나는 내가 응원하는 홈팀의 열성적인 팬이다. .909 .051 20.245**

팀애착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서비스가 현재보다 조금 못해도 계속 응원할 것이다. .617

내가 응원하는 팀을 응원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768 .082 12.548**

타인에게도 내가 응원하는 팀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680 .088 10.358**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서비스를 타인에게도 추천할 것이다. .690 .099 10.524**

충성도

나는 다음에도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올 것이다. .878

나는 다음 홈경기도 관람하러 올 것이다. .749 .055 19.945**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프로야구 경기 관람을 추천 할 것이다. .776 .072 15.225**

**p<.001

a)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1.000으로 고정

χ2=233.344 df=81, p = .001, CMIN/DF=2.881, RMSEA=.063, TLI=.951, CFI=.966, AVE=.648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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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프로야구 동일 홈구장 사용 

구단 관람자의 스포츠 팬 행동, 팀 애착, 충성

도 관계의 다집단분석을 위하여 Pearson의 적

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관람만족 요인은 관람지속(r=.454***), 
팀 지지(r=.422***), 팀 애착(r=.414***), 충
성도(r=.290***)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람지속 요인은 팀 지지

(r=.426***), 팀 애착(r=.415***), 충성도

(r=.427***)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팀 지지 요인은 팀 애착

(r=.464***), 충성도(r=.442***)와 유의한 정

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팀 애착 요인은 충성도(r=.592***)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변인간

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독립변수간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다중공선성의 기준치

인 .80보다 모든 변인에서 작게 나타나고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변 인 1 2 3 4 5

관람만족 1.000

관람지속 .454*** 1.000

팀지지 .422*** .426*** 1.000

팀애착 .414*** .415*** .464*** 1.000

충성도 .290*** .427*** .442*** .592*** 1.000

***p<.001

표 4. 상관관계분석 결과

2. 구인동등성 검증

1) 모형 적합도 검증

측정모형의 형태동일성 검증을 위해 경쟁모

형을 도입하여 분석한 결과 <표 5>과 같이 보

통수준의 모형적합도 수준을 보여 이를 수용하

였으며, RMSEA 값이 .066으로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형태동일성이 확인 되어 

기저모형(baseline)으로 선정되었으며, 두산베

이스 집단과 LG 트윈스 집단 모두 동일하게 

적합하므로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었다.
측정모형 간의 경로계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동일성제약 모형의 적합도 및 집단 

간 등가제약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모
형적합도 결과 보통수준의 모형적합도 수준으

로 나타나 이를 수용하였으며, RMSEA 값이 

.066과 .065로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동일성이 확인 되어 두산베이스 집

단과 LG트윈스 집단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작

동하고 있었다.

χ
2

df TLI CFI RMSEA

형태동일성(기저모형) 576.754 188 .897 .919 .066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606.175 199 .898 .915 .066

집단 간 등가제약모형 618.162 206 .901 .914 .065

표 5. 동일성 검증에 대한 가설 모형적합도 지수

2) 동일성 제약을 가한 적합도 비교

집단 간 등가성제약은 설정한 집단 간에 존재

할지 모르는 경로계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살

펴보기 위해 모형 내에 경로 추정 값을 각각 동

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을 비교하는 것이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표 5>와 같이 형태동일성, 측정

동일성, 집단 간 등가제약모형을 통해 프로야구 

동일 홈구장 잡단에서 동일성이 검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프로야구 동일 홈구장 집단

에서 혹시 존재할 수도 있는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에 존재하는 7개의 경

로계수 값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7개의 기

저모형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경로계수 값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해도 모형을 적합도는 거

의 변화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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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 자유도 변화량 χ
2 TLI 변화량

관람만족 ⇨ 팀애착 1 607.159 .000

관람지속 ⇨ 팀애착 0 607.319 .000

팀지지 ⇨ 팀애착 0 606.454 .000

관람만족 ⇨ 충성도 0 606.198 .000

관람지속 ⇨ 충성도 0 609.873 .000

팀지지 ⇨ 충성도 0 606.385 .000

팀애착 ⇨ 충성도 0 612.583 .001

모든경로에 동일성제약 6 618.162 .000

표 6. 기저모형과 경로추정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들 간의 동일 홈구장 차이 비교

3) 가설 모형 검증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및 집단 간 등가제

약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프로야구 동일 

홈구장 사용에 따른 모수 추정치는 <표 7>, 
<그림 1>과 같다.
첫째, 프로야구 관람만족이 팀 애착에 미치

는 영향 분석결과, 두산베어스의 홈 관중은 관

람만족이 팀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G트윈스 홈 관중의 

경우 관람만족이 팀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프로야구 관람지속이 팀 애착에 미치

는 영향 분석결과, 두산베어스, LG트윈스 홈 

관중 모두에서 관람지속이 팀 애착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프로야구 팀 지지 요인이 팀 애착에 미

치는 영향 분석결과, 두산베어스, LG트윈스 홈 

관중 모두에서 팀 지지 요인은 팀 애착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프로야구 관람만족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두산베어스의 홈 관중은 관람

만족이 충성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G트윈스 홈 관

중의 경우 관람만족이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프로야구 관람지속이 충성도에 미치

는 영향 분석결과, 두산베어스, LG트윈스 홈 

관중 모두에서 관람지속은 충성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프로야구 팀 지지 요인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두산베어스, LG트윈스 

홈 관중 모두에서 팀 지지요인은 충성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프로야구 팀 애착 요인이 충성

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두산베어스, LG트
윈스 홈 관중 모두에서 팀 애착요인은 충성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본 연구는 동일 홈구장을 사용하는 팬 성향

에 따른 팬 행동, 팀 애착, 충성도의 차이를 분

석하기 위해 동일 홈구장을 사용하는 두산베어

모수 두산베어스 LG트윈스

관람만족 ⇨ 팀애착 .188***(.247) .092(.102)

관람지속 ⇨ 팀애착 .174*(.206) .127*(.177)

팀지지 ⇨ 팀애착 .201***(.330) .344***(.480)

관람만족 ⇨ 충성도 -.155**(-.187) -.054(-.059)

관람지속 ⇨ 충성도 .132*(.143) .118*(.163)

팀지지 ⇨ 충성도 .122**(.186) .159*(.219)

팀애착 ⇨ 충성도 .737***(.681) .415***(.410)

Note. 숫자는 비표준화 계수이며, 표준화 계수는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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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프로야구 동일 홈구장 사용에 따른 모수 추정치

(요인 적재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그림 1. 연구모형을 통한 모수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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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LG트윈스 구단의 팬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두산베어스 

홈경기 250부, LG트윈스 홈경기 250부 총 500
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최종 478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프로야구 팬행동(관람만족, 관람지속, 

팀지지)이 팀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두산베어스와 LG트윈스 홈 관중의 경우 팬 

행동요인이 팀 애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LG트윈스 홈 관

중의 경우 관람만족은 팀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

는 동일구장을 사용하는 팀인 두산과 LG 모두 

KBO리그 최고의 인기 구단이라는 점에서 동일

하게 팬 행동이 팀 애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팬 행동 중 관람만족은 

일반적 경험과 환경에서 주관적으로 인지되는 

즐거움, 만족스러운 지각을 의미하는 감정이다

(감상두, 김홍설, 2001). 따라서 관람만족은 스

포츠경기를 다시 관람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

며 재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문선호 

2019). 또한 스포츠팬의 행동은 스포츠공간에서 

얻어지는 인식의 정도에 따라 형성되며 상호 유

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민철, 박성종(2020)의 연구에서 보면 응원하

는 팀의 기업이미지가 타 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팀에 대한 팀 동

일시와 같은 몰입도가 높을수록 기업이미지, 구
매의도 및 인지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김
용만, 김주연, 김세윤, 2012). 또한 스포츠팬들

은 응원하는 팀에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이는 곧 개인들의 자아존중감과 스포츠 팀을 통

해 대리성취 욕구를 충족시킨다(Wann, Koch, 
Knoth, Fox, Aljubaily, & Lantz, 2006)는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오랜 시간 리

그 최고의 인기 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

은 두 팀의 팬 행동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팀 애착은 이러한 높은 

수준의 팬 행동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관람만족에 있어서 두산과 LG팬의 팀 

애착이 차이가 나타난 것은 팬들이 느끼는 팀

에 대한 진정성(Authenticity)의 차이에서 기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Pine, James, Gilmore(20
20)는 진정성의 5가지 요인을 자연성(유기농 

재료, 단순함, 질박함), 독창성(복제와 모방이 

아닌 최초의 디자인, 발명품), 특별함(성실한 

개인별 서비스, 친근감, 솔직함), 연관성(과거

의 장소, 인물을 기념하는 모든 것, 역사성, 사
실성), 영향력(환경보호, 공익 등 높은 인간적 

목표) 등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연관성의 관점

에서 보면 두산의 경우 KBO 원년 팀으로서 원

년 우승과 스타플레이어의 활약 등 진정성의 

요인을 내포한 반면 LG의 경우 전신인 MBC 
청룡에서 후원 기업과 구단 명칭이 변경되는 

등 상대적으로 진정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

다. 그리고 두 구단 간의 팬 인식을 비교해 보

면 ‘2019년 프로 스포츠 관람객 성향조사 보고

서’에서 LG팬의 69.7%가 두산을 가장 라이벌 

이라고 한 반면, 두산 팬의 15.2%만이 LG를 

라이벌 이라고 하였다(KBO/Business, 2020.5.8. 
https://kini.kr/2126). 이렇듯 공통 구장을 사

용하는 두 팀의 팬들 간의 인식 차이가 나타난 

것처럼 LG팬들이 가지는 열등감 혹은 적대감

은 결국 상대적 진정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

으로 볼 수 있으며 ‘광팬’, ‘유광잠바’로 통하는 

열광적인 LG 팬덤 생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관람만족과 같은 중요한 

팬 행동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미치며 

오로지 LG팀을 향한 애정을 과시하는 열광적 

응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프로야구 팬 행동(관람만족, 관람지속, 

팀 지지)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두산베어스와 LG트윈스 홈 관중의 경우 

팬 행동요인이 충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G트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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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홈 관중의 경우 관람만족은 충성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산 팬의 관람만족은 충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충성도는 특정 팀에 대해 강하게 

형성된 태도의 결과물(Funk & James, 2004)인
데 팀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팬일수록 팀에 대

한 애착과 신뢰가 높으며, 승패에 상관없이 지

속적으로 선호하는 관람 지속의 욕구가 높다

(염이강, 2021). 또한 팬 행동 중 관람만족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분도, 김장

호, 2019, 김수현, 2014, 이소은, 김용만, 김세

윤, 2017, 염이강, 2021). 따라서 팬 행동(관람

만족, 관람지속, 팀지지)이 충성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

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관람만족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LG팬
의 경우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서는 두 팀의 조사 시점에서 성적이 높지 못하

고 표집 된 팬들의 성향이 매니아적 수준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스포츠팬 행동 중 관

람지속과 충성도에 대해 Reichheld(1996)는 충

성도가 높은 소비자는 동일 구단으로부터 계속

적인 관심을 보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눈이 

보이는 가시적인 성적보다는 구단의 미래가치

에 더 높은 충성도를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스포츠팬이 팀에 대한 충성도가 높을수록 

팀 지지도, 팀 만족, 관람지속욕구 등의 스포츠 

팬 행동결정요인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국내 프로야구에서 가장 특이한 팬덤을 가

진 팀은 한화이다. 매년 꼴찌에 가까운 성적에

도 불구하고 가끔씩 터지는 역전승에 울며 다

음 경기에 다시 응원을 하는 것, 이것을 일명 

‘마리한화’ 야구라 한다.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

하다는 건데 결국 승패에 상관없이 매우 높은 

충성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응원팀의 성적이 저조하다면 

CORFing(자신을 팀으로부터 멀리하는 행동)이 

나타날 날 것으로(Kwon, Tril, & Lee, 2008)예
측하지만 한화 팬들과 같이 충성도가 높은 경

우 내/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구단을 

지속적으로 응원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안
준상, 노예영, 2017). 결론적으로 두산과 LG팬
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충성도가 매우 높

은 팬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마지막으로, 팀 애착이 충성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두산베어스, LG트윈스 

홈 관중 모두에서 팀 애착이 충성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수의 선행연구에서 유사 결과가 나타났으며 팀 

애착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 애착, 브랜드 애착, 
장소 애착, 감정적 애착 등 애착 정서가 충성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신현식, 김창수, 
2011; 염정환, 2010; 유강석, 하동현, 2011; 하
동현, 이효희, 2012; 허철무, 2018)는 다수의 결

과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애착은 팬과 구단 간에 장기적으로 형성된 정서

적 유대감(Yoon, 2017)인데 결국엔 팬들의 애

착 수준이 높아질수록 팀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차재혁, 박폴, 장
경로(2020)은 구장의 윤리경영 측면에서 구단동

일시와 팬 충성도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 하였

다. 동일 홈구장을 사용하는 두산베어스와 LG
트윈스의 경우 스포츠공간에 대한 이벤트가 제

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단

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윤리경영은 충성도 높은 

팬 확보에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동일 홈구장을 사용하는 두산

베어스와 LG트윈스의 경우 서울을 연고지로 하

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권웅(2015)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자부심이 지역애착

과 함께 팀 동일시를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개념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홈구장을 분리하여 

스포츠공간의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

한 측면에서 친환경적이며 구단을 상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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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적 특징을 갖는 경기장 건설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함께하는 

경기 관람문화, 온라인에서의 커뮤니티 활성화, 
다양한 연결을 위한 기술적 향상을 통해, 소비

자들의 감정을 연결하고, 스포츠팬덤을 유지할 

수 있는 시도를 해야 한다. 이처럼 기술적 혁신

의 동반은 스포츠산업에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

한 새로운 스포츠팬덤을 중심으로 비지니스 모

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김가영, 권웅, 2020). 
결국 이러한 경기장은 지역에 사랑 받는 파크 

개념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관람문화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및 제언

스포츠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고 응원하는 

팀에 승리를 자신의 성공으로 인식하는 동일시

의 감정을 경험한다(권형일, 2012, Wann & 
Branscombe, 1995). 이러한 자신이 좋아하는 

팀에 대한 충성도는 다른 구단과의 경쟁

(rivalry) 관계에서 더욱 강력해진다. 스포츠구

단 간의 경쟁은 스포츠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개인 또는 스포츠팬들에게 스포츠와 특

정 팀을 따르는 매력과 동기를 유발하는 필수

적인 요소이다(Havard, 2014). 따라서 본 연구

는 동일 홈구장을 사용하는 두산베어스와 LG
트윈스 구단의 팬을 대상으로 구단 간의 팬 성

향에 따른 팬 행동, 팀 애착, 충성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동일 홈구장을 사용하는 두 구단의 

팬을 대상으로 동일 홈구장 집단 간 비교를 통

해 스포츠팬의 성향을 각각 검증하는데 본 연

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지역 연고를 하는 프로야구에서 독립된 스

포츠공간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두산베어스의 홈 관중은 관람만족이 

팀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두산베어스, LG트윈스 홈 관중 모

두에서 관람지속이 팀 애착과 충성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두산베어스의 홈 관중은 관람만족이 충

성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두산베어스, LG트윈스 홈 관

중 모두에서 팀 지지요인은 충성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두산베어스, LG트윈스 홈 관중 모두

에서 팀 애착요인은 충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관람

만족과 구단에 대한 애착은 팬과 구단 간에 장

기적으로 형성된 정서적 유대감으로 팬들의 애

착 수준이 높아질수록 팀에 대한 충성도가 높

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동일 홈구장

을 사용하는 두산베어스와 LG트윈스의 경우 

스포츠공간에 대한 이벤트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구단의 사회적 책임활동

과 윤리경영을 통해 충성도 높은 팬 확보에 중

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연구는 연구결과를 일반화함에 있어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

이 두산베어스와 LG트윈스 구단의 팬에 한정되

어 있어 특정구단에 대한 제한성을 갖고 있다. 
프로야구라는 특정 스포츠 종목의 팬을 대상으

로 연구가 진행된 점에 대한 제한이 있어 결과

의 일반화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구단 간의 라이벌 팬들과 더불

어 다른 프로스포츠 종목의 라이벌 구단의 관람

객들을 대상으로 관람경험을 분석할 필요가 있

다. 둘째, 향후 연구에서는 스포츠소비자의 경

험을 개념화하고 그들의 관람경험에 대한 다양

한 관점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질적연구방

법을 적용한 스토리텔링 및 인터뷰 등을 추가한 

통합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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