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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experience value, intention to participate 
continuously and intention to recommendation of horseback riding participant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intention to participate continuousl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30 adults participating in 
horseback riding in South Korea. Data were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and frequency, confirmatory 
factor, reliability, correl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PSS 18.0 and AMOS 
18.0. Results showed that aesthetics and service excellence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ntion to participate 
continuously, and consumer return on invest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ntention to recommendation.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continuously positively affected the intention to recommendation. In particular,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continuously was found to be complete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esthetics/service excellence and intention to recommendation. Horse riding clubs should create an 
environment where participants can experience fun and enjoyment. Lastly, clubs will have to provide excellent 
coaching service, and carry out price/non-price promotion activities for continuous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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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스포츠 활동은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과 행복한 삶에 도움을 주는 생산적인 여가활동 

중 하나이다. 최근 3년여간 지속된 COVID-19 
팬데믹은 개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 양식의 변

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자전거, 골프 등 야외 

스포츠 참여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조진

경, 2022). 마찬가지로 승마는 참여자가 야외에

서 말과 교감하며 활력 넘치는 삶을 지향할 수 

있는 이상적인 비 면 스포츠 활동으로 손꼽히

고 있다(차성경, 2022). 아울러, 승마는 자아실

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간적‧경
제적 투자를 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자 

행해지는 ‘진지한 여가’의 특성(박용순, 강덕제, 
2022)과도 맞닿아있다. 

실제, 과거 승마는 골프, 스킨스쿠버 등과 같

이 특정 계층만 즐기는 귀족 스포츠로 여겨졌으

나(최명경, 윤여경, 2020), 점차 중적인 여가 

스포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홍성준, 황인선, 
2021). 승마 참여자는 승마를 통해 기술습득과 

함께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기 계발,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자아실현 등의 긍정적인 효

과를 기 할 수 있다(박용순, 강덕제, 2022). 
이에 정부는 2012년 ‘말산업 육성법’을 시작

으로 다양한 승마 육성방안과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승마의 중화와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동환, 이경진, 장주선, 김
동학, 2022; 윤여경, 김수현, 2022). 승마 이용

자는 주로 정부/지자체 연계 승마지원사업 또

는 승마시설의 자체 사업에 의해 참여하게 된

다(홍성준, 황인선, 2021). 이러한 정부의 학생

승마체험, 일반국민승마, 학교 체육 내 승마 도

입, 정기 쿠폰 지원 및 민간 승마시설 자체의 

힐링, 재활, 체험을 위한 승마 프로그램 제공은 

승마 인구의 지속적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승마의 

중화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하

고 있지만, 향후 참여자의 지속적인 승마 활동

과 적극적인 구전 활동을 이끌기 위해서는 승

마클럽이 참여자 중심의 물리적 환경 조성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그들에게 좋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경험가치는 표적으로 Sweeney & Soutar(2

001)의 고객가치 차원과 Mathwick, Malhotra 
& Rigdon (2001)의 경험가치 구성개념으로 설

명할 수 있다(장상준, 2022). Sweeney & Soutar 
(2001)는 고객가치를 감정적 가치, 사회적 가

치, 금전적 기능적 가치 및 품질의 기능적 가치

로 구성하였으며, Mathwick et al. (2001)은 경

험가치를 유희성, 심미성, 소비자 효용성 및 서

비스 우수성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 2가지 차원 중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자체

의 품질과 물리적 환경에 해 전반적으로 설

명하고 있는 Mathwick et al. (2001)의 경험가

치 개념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경험가치는 고

객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제품 또는 서

비스에 한 선호도로서 비즈니스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며, 긍정적인 행동 의도

를 유도할 수 있다(Woodruff, 1997; Yuan & 
Wu, 2008). 스포츠 영역에서도 경험가치는 고

객의 태도 변화뿐만 아니라 지속 의사, 구전 의

도 및 재방문의도 등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변경원, 2020; 이성호, 김
우형, 2016; 최연호, 김인재, 2017).

한편, 추천 의도는 재참여 의도와 함께 중요

한 행동 의도로 여겨진다(Boulding, Kalra, 
Staelin & Zeithmal, 1993).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참여자는 향후 주변 지인에게 적극적으로 

그 스포츠를 권유하거나 추천할 개연성이 높다

(최유리, 김일광, 박종철, 2022). 또한, Kotler 
& Stigliano(2018)는 인지, 호감, 질문, 행동, 옹
호 등 5A 고객 경로를 제시하면서 각 단계의 

행동과 관련된 타인의 추천, 메시지‧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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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탐색 등은 누군가의 이용 경험과 지속 참

여 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의미 있

는 스포츠 체험을 지속적 경험한 참여자는 주

변 지인에게 자발적‧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추천할 개연성이 크다.
Schmitt(1999)는 고객 경험이 판매 이외에 

색다른 서비스와 이벤트를 추가하여 잠재 소비

자를 충성고객으로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또
한, 경험가치는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에

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승마장이 정부의 보조사업에 

의존하는 형태로 경영 안정성이 취약한 여건이

며, 증가하는 체험 승마 수요에 한 물리적 

시설과 서비스에 해서도 개선과 정비가 시급

한 상황이다(윤여경, 김수현, 2022). 
게다가 현재 승마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승마의 교육, 여가 및 산업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승마 참여자의 참여 행동에 관

한 연구도 최근 일부 수행되었으나 승마 참여

자가 승마 활동 중 느낄 수 있는 총체적인 경

험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간 

미흡한 실정이다. 즉, 승마의 중화와 승마장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승마 참여자의 경

험가치, 지속 참여 의도 및 추천 의도 간의 관계

를 구명하고 경험가치와 추천 의도 사이에서 지

속 참여 의도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가설과 연구 모형

1) 경험가치와 지속 참여 의도
경험가치는 고객들이 방문한 장소에서 오감

을 통해 느끼는 체험의 총체이자 경험한 가치

에 한 인지적 평가를 의미한다(Mathwick et 
al., 2001). 최근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에 

한 단순 구매를 넘어 총체적인 경험에 가치를 

두며, 이성적이면서도 감정적인 소비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김윤진, 2020). 특히, 스포츠 

활동은 참여자의 즐거움과 스릴 등을 기반으로 

한 경험적 소비와 관련이 깊다(이성호, 김우형, 
2016). 스포츠를 통한 경험적 소비는 참여자의 

긍정적인 감정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

이므로 스포츠 소비자의 행동에도 상당한 영향

을 끼칠 수 있다(정윤희, 이종호, 2009).
관련 선행연구에서 변경원(2020)은 피트니

스 센터 경험가치가 회원들의 지속 참여 의사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성

호, 김우형(2016)은 스킨스쿠버 다이빙 참여자

의 경험가치 중 재미가 재경험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조선하, 한
혜린, 문종숙(2023)은 무용 예술 교육에서 지

각된 경험가치가 지속 참여 의도에 정적인 영

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경험가치와 스포츠 활동 간의 관계

와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

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승마 참여자의 경험가치(심미성, 유희

성, 소비자 효용성, 서비스 우수성)는 지속 참

여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경험가치와 추천 의도
추천 의도는 참여자가 제공받은 것에 해 기

 이상의 높은 만족도가 수반되었을 때 나타나

는 행위를 의미한다(백경옥, 김월호, 2021). 경
험을 추구하는 소비자는 다른 사람들과 색다른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전파 시키는 경향이 

있다(유인오, 2011). 따라서, 승마클럽이 참여자

의 시간, 재정 투자 비 효용성, 행복감 및 즐

거움 등의 주관적인 가치를 충족시켜 준다면, 
그들은 타인에게 승마에 한 긍정적인 옹호 활

동에 자발적으로 나설 개연성이 높을 것이다. 
특히, 소비자는 기업의 정보보다 타인의 소

비 경험을 자신의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경향이 

크다(Murray, 1991). 구전 활동은 신뢰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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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하여 잠재 소비자의 구매, 참여 의

사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성현, 여
준상, 2009). 더욱이,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소셜미디어와 같은 새로

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생겨나며 구전 의도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Abeza, O'Reill y, 
Seguin & Nzindukiyimana 2017).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송석린, 박철호, 
한수정(2014)은 골프 관광에서 지각된 가치는 

긍정적 구전으로 이어진다고 하였으며, 이화웅, 
김용만(2019)은 지각된 가치가 구전 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하였다. 최연호, 김
인재(2017)는 태권도 공연에 한 경험가치가 

관람 후 구전 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으며, 이성호, 김우형(2016)은 스킨스쿠버 

다이빙 참여자의 경험가치 중 재미가 구전 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해 승마 참여자의 경

험가치와 추천 의도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예

상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승마 참여자의 경험가치(심미성, 유희

성, 소비자 효용성, 서비스 우수성)는 추천 의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지속 참여 의도와 추천 의도
스포츠에서 지속 참여 의도는 스포츠 활동을 

규칙적이고 지속 수행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Welk, Corbin, Corbin & Lindsey, 2003). 이
러한 지속 참여 의도는 타인에 한 추천 활동

에 중요한 선행 요인으로 작용한다(박명수, 이
양주, 2014). 또한, 소비자는 자신과 오래도록 

관계를 유지한 조직에 해 친구 또는 동료에

게 호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

(Assae, 1984). 추천 활동은 상업광고와 같이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쌍방향 커뮤니

케이션이므로 그 효과가 상당하며(Hubert & 
Robertson, 1985), 특히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많이 생겨난 최근에 추천 의도의 중요

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에서 이민선(2014)은 댄스스포

츠의 지속적 참여가 추천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최유리 등(2022)은 태권체조 

참여자의 참여 지속 의도가 추천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지속 참여 

의도와 추천 의도 간의 관계성과 선행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지속 참여 의도는 추천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경험가치와 추천 의도 간의 관계에서 

지속 참여 의도는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념적 관계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이 연구 가설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22년 4월~5월에 걸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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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광역시에 위치한 승마장 10개소에서 

주 1회 이상 승마에 참여하는 20  이상 성인

을 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활용하여 총 

230부를 배포하였다. 구체적으로, 승마장 10개
소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설문지 내용 및 검토

를 위해 사전에 보낸 후, 연구 목적을 설명하

고 설문에 한 동의를 얻었다. 이후 자료수집

을 위해 직접 방문하여 1개소당 자발적으로 설

문에 동의한 승마 참여자 20~30명을 상으로 

설문지 응답을 받았으며, 이후 무기입, 이중 기

입 등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는 35부
를 제외한 총 195부의 설문지를 최종 유효표본

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상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연구 상자 중 남성은 73명(37.4%), 여성은 

122명(62.6%)이며, 연령은 40세~50세 미만 59명

(30.3%), 30~40세 미만 54명(27.7%), 20세~30세 

미만 45명(23.1%) 및 50세 이상37명(19%) 순으

로 조사되었다. 승마 참여의 정보 원천은 주변 지

인이 120명(61.5%)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30
명(15.4%), 인터넷 27명(13.8%), SNS 18명(9.2%) 
순으로 조사되었다. 참여 동기는 재미 또는 호기

심이 67명(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증진 

50명(25.6%), 스트레스 해소 26명(13.3%), 여가

선용 25명(12.8%), 기타 11명(5.6%), 사교모임 8
명(4.1%), 체중 관리 8명(4.1%) 순으로 조사되었

다. 마지막으로 참여 형태는 개인 93명(47.7%), 
가족 68명(34.9%), 동호회 19명(9.7%), 동료 또는 

친구 15명(7.7%) 순으로 조사되었다.

2. 조사 도구

본 연구의 조사 도구는 설문지를 활용하였으

며, 설문 문항은 개념 간 관계와 선행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

하여 자기기입식 (self-administration)으로 설

계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연령, 월 소득, 참여 정보 원천, 참여 동

기 및 참여 형태 등 6개의 선다형 문항을 사용

하였으며,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해 경험가치 19
문항, 지속 참여 의도 3문항 및 추천 의도 3문
항 등 25문항 총 31문항을 활용하였다.
먼저 경험가치 변수는 Mathwick et al. (2001)

에서 사용된 것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 하위요소는 심미

성 6문항, 유희성 5문항, 소비자 효용성 5문항, 
서비스 우수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 

참여 의도 변수는 Wilson & Rodgers(2004)에 

의해 제작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수정‧보완

하였다. 추천 의도 변수는 Zeithaml, Berry & 
Parasuraman(1996)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번역하여 사용하였

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5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 분 사례수(명) %

성별
남성 73 37.4

여성 122 62.6

연령

20~30세 미만 47 15.9

30~40세 미만 65 22.0

40~50세 미만 95 32.1

50세 이상 89 30.0

월 소득액

100만원 미만 98 33.1

100~200만원 미만 1 0.3

200~300만원 미만 101 33.8

300~400만원 미만 2 0.6

400만원 이상 34 17.4

참여 정보 
원천

주변 지인 120 61.5

인터넷 27 13.8

SNS 18 9.2

기타 30 15.4

참여
동기

건강 증진 50 25.6

체중 관리 8 4.1

여가 선용 25 12.8

재미 또는 호기심 67 34.4

스트레스 해소 26 13.3

사교 모임 8 4.1

기타 11 5.6

참여 형태

개인 93 47.7

동호회 19 9.7

가족 68 34.9

동료 또는 친구 15 7.7

계 195 100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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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처리 방법

본 연구는 총 195부의 설문지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SPSS 18.0,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 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

모형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문항 간 내적 일관성 확보를 위해 

Cronbach’s α 계수 산출을 통한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판별 타당도 검증을 위해 상

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요인 

간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4.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본 설문지는 스포츠 경영학 전공 교수 1인, 
박사 2인을 포함한 총 3인의 전문가 회의를 통

해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변

수별 단일차원 확인적 요인분석과 집중 타당도

와 판별 타당도 파악을 위한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는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 od)
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구체

적인 결과는 <표 2>와 같다.
경험가치에 한 단일차원 확인적 요인분석 결

과, x2=712.998 (df=146, p<.001), TLI =.686, 
CFI=.732, RMSEA=.141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심미성 1~3, 유
희성 4~5, 소비자 효용성 4~5번 문항 등 총 7문
항은 Bagozzi & Yi(1988)가 제시한 표준 적재량 

기준 .50 이상에 부합하지 못하여 삭제하였다. 결
과적으로 x2=122. 496 (df=47, p<.001), TLI=.918, 
CFI=. 941, RMSEA=.091로 나타났다. 한편, 지속 

참여 의도와 추천 의도에 한 단일차원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포화 모형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를 모두 투입한 최종 확인적 요인분

석 결과, 측정모형의 타당도는 x2=322.856 
(df=120, p<.001)으로 적합도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TLI=.890, CFI=. 914, RMSEA=.093
은 Bagozzi & Dholakia (2002)와 우종필(2016)
이 제시한 CFI: .90 이상과 RMSEA: .10 이하의 

양호 및 적정 기준에 부합하였다. 다만, TLI가 

변 인 문 항 표준 적재량 SE CR AVE α

심미성

승마 활동은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798

.894 .739 .893승마 활동은 내 열정을 사로잡는다 .892 .068

승마 활동은 나를 즐겁게 한다 .885 .067

유희성

승마 활동은 나를 일상에서 벗어나게 한다 .726

.806 .583 .806승마를 하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 .872 .145

승마를 할 때 너무 몰입해서 다른 것을 잊어버린다 .680 .130

소비자 효용성

승마 활동은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같다 .779

.846 .646 .846승마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 노력은 가치가 있다 .821 .093

승마장에서 승마 활동은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811 .098

서비스 우수성

승마 활동 시 서비스가 우수하다 .752

.796 .568 .796나의 승마장은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857 .177

승마 코치의 레슨 시 전문성이 우수하다 .636 .159

지속 참여 
의도

나는 규칙적으로 승마를 할 예정이다 .878

.879 .709 .879나는 한달에 4번 이상 승마를 할 생각이다 .758 .080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자주 승마를 할 예정이다 .884 .057

추천 의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승마를 추천할 것이다 .907

.924 .802 .924나는 다른 사람에게 승마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할 것이다 .906 .050

나는 친구, 동료 또는 친척들에게 승마를 권유할 것이다 .874 .055
χ2=322.851 df=120, TLI=.890, CFI=.914, RMSEA=.093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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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하지만, 이학식, 임지훈(2017)이 제시한 

.90에 가까우면 양호한 모형이라는 근거에 기반

하여 본 연구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모든 적재량의 유의 

수준은 .001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살

펴본 결과, 각 변인에 한 측정 문항의 요인 적재

량은 모두 .50 이상이었으며, t 값은 1.96 이상으로 

나타났다. 구성개념 신뢰도(Con struct reliability: 
CR)와 평균 분산 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산출한 결과, CR=.79~.92, 
AVE=.57~.80 사이에 분포되어 Bagozzi & 
Yi(1988)와 Fornell & Larcker(1981)가 제시한 기

준치 CR=.70, AVE=.50을 충족하였다.
마지막으로 측정 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확보

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

뢰도 분석을 진행한 결과,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나 각 요인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

5. 모델 수정

초기 모형 검정 결과, TLI의 값이 Bagozzi & 
Dholakia(2002)이 제시한 .90에 만족하지못하였

기에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보다 개선하기 

위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와 모

수 변화(Parameter change)를 기준으로 공분산 

연결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M.I. 값이 10 
이상, 최소 4 이상이면 두 변수 간 공분산 연결

을 허용할 수 있다(Arbuckle, 2011). 수정지수를 

이용한 공분산 연결에 한 타당성 논의는 여전

히 있으나, 논리적 타당성이 존재한다면 순차적 

연결을 허용하고 있다(Byrne, 2009).
그 결과, e9 <-> e11 간 M.I.가 20.547로 가

장 크고 각 측정오차가 나타내는 관측변수의 

논리적 상관관계(“승마 활동은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승마장은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연구

자들이 최종 판단하여 공분산 연결을 총 1회 

수행하였다.
이후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표 3>과 같이, TLI=.902, CFI=.923, RMSEA=.088
로 기존 모형에 비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경로의 변화는 없기에 수정모형을 본 연구의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χ2(df) p-value CFI TLI RMSEA

측정모형 322.856(120) .000 .914 .890 .093

수정모형 299.578(119) .000 .923 .902 .088

△χ2(△df) 23.278(1)

표 3. 측정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Ⅲ. 결과

1. 상관관계 분석

승마 참여자의 경험가치, 지속 참여 의도 및 

추천 의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각 요인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상관계

수가 .8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Graham, 2003).
한편, 각 변인의 상관계수 제곱 값보다 AVE

값이 반드시 커야한다는 Fornell & L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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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미성(1) 1

유희성(2) .573** 1

소비자
효용성(3)

.676** .531** 1

서비스
우수성(4)

.240** .131 .383** 1

지속 
참여의도(5)

.533** .336** .510** .357** 1

추천의도(6) .508** .397** .585** .247** .579** 1
**p<.01

표 4.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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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의 제안을 충족하여 판별 타당성이 확보

되었다.

2.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는 승마 참여자의 경험가치, 지속 참여 

의도 및 추천 의도 간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구

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모

형의 적합도 지수는 x2=299.578 (df=119, p<.001), 
TLI=.902, CFI =.923, RM SEA=.088로 나타나 

연구 모형으로서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

해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 <그림 2>와 같다.

첫째, 가설 1-1의 심미성과 지속 참여 의도 

간의 관계에 한 실증적 분석 결과, 경로계수 

값은 .573(t=3.579, p=.000)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둘째, 가설 1-2의 유희성과 지속 참여 의도 

간의 관계에 한 실증적 분석 결과, 경로계수 

값은 .005(t=.039, p=.96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셋째, 가설 1-3의 소비자 효용성과 지속 참

여 의도 간의 관계에 한 실증적 분석 결과, 
경로계수 값은 .188(t=.853, p=.394)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3
은 기각되었다.
넷째, 가설 1-4의 서비스 우수성과 지속 참여 

의도 간의 관계에 한 실증적 분석 결과, 경로

계수 값은 .390(t=3.253,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1-4는 채택되었다.
다섯째, 가설 2-1의 심미성과 추천 의도 간의 

관계에 한 실증적 분석 결과, 경로계수 값은 

-.123(t=-.861, p=.38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여섯째, 가설 2-2의 유희성과 추천 의도 간의 

관계에 한 실증적 분석 결과, 경로계수 값은 

-.017(t=-.153, p=.87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일곱째, 가설 2-3의 소비자 효용성과 추천 

의도 간의 관계에 한 실증적 분석 결과, 경로

계수 값은 .727(t=3.756, p=.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2-3은 채택되었다.
여덟째, 가설 2-4의 서비스 우수성과 추천 

의도 간의 관계에 한 실증적 분석 결과, 경

가설 경로 경로계수 SE t 채택 여부

H 1-1 심미성 → 지속 참여 의도 .573 .160 .3.579*** 채택

H 1-2 유희성 → 지속 참여 의도 .005 .132 .039 기각

H 1-3 소비자 효용성 → 지속 참여 의도 .188 .221 .853 기각

H 1-4 서비스 우수성 → 지속 참여 의도 .390 .120 3.253** 채택

H 2-1 심미성 → 추천 의도 -.123 .143 -.861 기각

H 2-2 유희성 → 추천 의도 -.017 .111 -.153 기각

H 2-3 소비자 효용성 → 추천 의도 .727 .194 3.756*** 채택

H 2-4 서비스 우수성 → 추천 의도 -.167 .105 -1.591 기각

H 3 지속 참여 의도 → 추천 의도 .413 .082 5.019*** 채택
**p<.01, ***p<.001

표 5. 가설 검증 결과

그림 2. 가설 검증 결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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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계수 값은 -.167(t=1.591, p=.112)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4
는 기각되었다.
아홉째, 가설 3-1의 지속 참여 의도와 추천 

의도 간의 관계에 한 실증적 분석 결과, 경로

계수 값은 .413(t=5.019, p=.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3.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가설 검증 결과, 심미성, 서비스 우수성은 지속 

참여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속 참여 

의도는 추천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쳐 Holmbeck
(1997)이 제시한 매개 효과 검증의 전제조건에 부

합하여 Shrout & Bolger (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

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표 6>과 같이, 심미성과 추천 의도 간

의 관계에서 지속 참여 의도의 매개 효과는 β=.104, 
95% Bias-corrected CI= .038~.457로 나타났으며, 
유의 확률도 .026으로 나타나 완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우수성과 추천 의

도 간의 관계에서도 지속 참여 의도의 매개 효과

는 β=-.004, 95% Bias-corrected CI=.020~.256으
로 나타났으며, 유의 확률도 .007로 나타나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승마 참여자가 지각하는 경험가치, 지속 참

여 의도 및 추천 의도 간의 관계를 구명하고 

지속 참여 의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1. 경험가치와 지속 참여 의도 간 관계

승마 참여자의 경험가치 중 심미성이 지속 참

여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피트니스 센터 내에서 심미성을 내포하

는 내재적 가치가 지속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

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변경원, 2020). 
또한, Creusen & Shoormans (2005)는 소비자의 

제품 구매 결정에 있어 기능적 가치보다 심미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본 연

구 결과는 기존 심미성과 소비자 행동 간의 직

접적인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시각적 경험가치는 소비자인지, 태도 및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송정

은, 2011), 승마클럽의 물리적 환경을 시각을 중

심으로 조화롭게 조성하여 심미성 지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물리적 환경을 의미하는 서비스 스케

이프는 참여자의 만족감을 형성하고 호의적인 

참여 행동에 도움을 준다(김민성, 신진호, 
2022; 박진민, 한진욱, 이준희, 2021). 물리적 

환경은 참여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관계에서 

감각에 자극을 주어 소비활동을 원활하게 한다. 
심미성은 참여자가 지각하는 물리적 환경에 

한 기 와 실제 간의 차이를 줄여 참여 만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Holbrook, 1994). 심
미성은 물리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

로(Veryzer, 1993), 승마클럽의 외관, 실내외 마

장, 마사, 클럽하우스, 내부 공간적 배치, 조명, 
음악, 향기, 전망 등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

해 참여자의 심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경 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p) 총 효과
95% 신뢰구간(Bias-corrected bootstrap)

하한 상한

심미성 → 지속 참여 의도 → 추천 의도 -.113 .217(.026) .104 .038 .457

서비스 우수성 → 지속 참여 의도 → 추천 의도 -.122 .118(.007) -.004 .020 .256

표 6.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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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승마클럽은 전반적인 위생을 청결

하게 유지하고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

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오감으로 느끼며 감성

적 경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승마 참여자의 경험가치 중 서비스 우수

성은 지속 참여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수한 서비스 질에 한 경

험가치가 고객충성도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끼친다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

다(윤희숙, 2018; Wan, 2017). 본 연구 결과는 승

마 참여자의 지속적인 승마 활동을 위해서는 승마

클럽의 전반적인 서비스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승마클럽은 참여자의 관점에서 

서비스 수준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우수한 고객 경

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실제 지도자 신뢰, 서비스, 친절성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한 만족은 이용자들의 지속적이거

나 규칙적인 운동 참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노영래, 2020; 신형근, 2018; 최상진, 강태겸, 
정승훈, 이정아, 2017). 따라서, 승마클럽의 지도

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참여자의 수준에 맞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들이 승마의 긍정적 효과를 체득하고 규칙적

인 승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
울러, 승마클럽 관리자는 승마클럽 내 모든 경험

이 참여자의 기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물

리적 환경, 서비스 과정, 인적 서비스 등에 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경험가치와 추천 의도 간 관계

승마 참여자의 경험가치 중 소비자 효용성만 

추천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골프 관광상품의 지각된 가치가 

추천 행동을 포함하는 행동 의도에 정적인 영향

을 끼친다는 정상훈(2012)의 연구와 해양축제 

참가자의 지각된 가치가 관광 행동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양길승, 이화진(2011)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본 연구는 프로축

구 관중의 지각된 가치가 구전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는 이화웅, 김용만(2019)의 연구 

결과도 뒷받침한다. 본 연구 결과는 경험가치와 

추천 의도 간의 관계는 소비자가 처한 물리적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심미성, 유희성, 서비스 우수성 등의 경험가치

를 느끼는 것이 반드시 타인에게 추천하는 적극

적인 활동에 직결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소비자 효용성과 유사한 의미로는 외재적 가치

가 있으며, 이는 가격의 적정성 등 기능적 편익에 

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나타낸다(Babin, 
Darden & Griffin, 1994). 이와 관련하여 변경원

(2020)은 외재적 경험가치에 한 인식이 높을수

록 매우 강력한 충성도 지표를 의미하는 프리미

엄 지불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여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반면에, 소비자 효용성은 추천 의도와는 달

리 지속 참여 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지속 참여 

의도는 추천 의도의 선행하는 행위로 여겨진다

(박명수, 이양주, 2014). 본 연구 결과는 승마 

참여자들이 재정과 시간 비 활동할만한 가치

가 있다고 여기면 타인에게 추천은 할 수 있지

만, 정작 자신의 지속 참여 여부와는 직접적으

로 연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승마 참여자의 효용성 지각과 향후 지속 참여 

여부의 연관성은 추천 활동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지속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효용성 경험 이전에 다른 중요한 기제가 수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승마클

럽은 승마 활동 참여자의 기능적 편익을 만족

시키는 동시에 재미와 즐거움 등의 쾌락적 가

치를 충족시키는 활동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3. 지속 참여 의도와 추천 의도 간 관계

승마 참여자의 지속 참여 의도는 추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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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권도장 수련생과 트라이애슬론 동호인

을 상으로 참여 지속 의도가 추천 의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전병은, 이상윤, 김지영, 2014; 
최유리 등, 2022). 이러한 결과는 참여자가 승

마 활동에 지속 참여하는 경우, 강한 충성도를 

바탕으로 타인에게 승마 활동의 이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천 의도가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중요

시되는 이유는 신뢰성, 쌍방향성, 생생함을 지니

고 있기 때문이다(김마리나, 2009). 따라서, 지속

적인 승마 참여자의 신뢰할만한 경험과 정보를 

승마 경험이 없거나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잠재

적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들의 승마 참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실용적 가치에 한 정보(안광호, 하영원, 유
시진, 박흥수, 2020), 감동을 주는 콘텐츠 및 흥

미진진한 이야기는 표적으로 구전을 확산시키

는 조건으로 여겨진다(Berger, 2014). 이를 본 연

구에 적용한다면, 승마클럽은 승마 참여자가 승

마 활동에 시간적, 재정적으로 투자 비 얻는 

효용과 편익적 가치에 해 충분히 인식시키고, 
다양한 가격/비가격 촉진 활동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승마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추천하려는 

의사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승마는 주 1~2회 기준 참여 비용이 

월 30~50만원  수준이며(박준하, 2022), 타 스

포츠 비 접근성이 상 적으로 떨어져 일반인

이 선뜻 참여하기에 여전히 어려운 활동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추천 의도를 자극하

는 것은 많은 사람이 승마를 경험하게 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승마 인구 저변 확 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가령, 한국 마사회는 

국민이 일상에서 말을 타는 즐거움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힐링 승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

다. 이에 승마의 친숙도를 높여 승마의 지속 참

여 인구 증가와 저변 확 를 위해 사업의 지원

상 인원과 규모를 확 할 필요가 있다.

4. 경험가치와 추천 의도 간의 관계에서 지속 
참여 의도의 매개효과

마지막으로 승마 참여자의 경험가치와 추천 

의도 간의 관계에서 지속 참여 의도의 매개효

과를 검증한 결과, 지속 참여 의도는 심미성, 
서비스 우수성과 추천 의도 사이에서 완전 매

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승마 

참여자가 지각하는 심미성과 서비스 우수성은 

추천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며, 지
속 참여 의도를 통해서만 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승마 참여자가 활동 이후 느끼

는 재미, 즐거움 및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 등의 

의미 있는 경험은 지속적인 승마 활동 참여를 유

도할 수 있으며, 이후 충성도 높은 회원으로 거듭

나 타인에게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승마 활동

을 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최유리 등, 2022).
지속적 참여 의도를 강화하기 위해, 승마클

럽은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 접점을 

확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참여 지속 여부에 

지도자의 전문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노
수연, 2016), 그들의 중재 역할을 통해 타 클럽

들과의 서비스 차별화를 이끌어야 한다. 더불

어, 개인, 소규모 그룹, 가족, 친구 등 서로 다

른 욕구를 지닌 이질적인 참여자들을 만족시키

기 위해 기존의 재활, 힐링 및 체험 프로그램

의 질적 개선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단발성 참여자를 고정적인 승마 

회원으로 견인해야 할 것이다. 
승마클럽의 경영자는 참여자가 재미와 즐거움

을 동반한 승마 경험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야 할 것이다. 가령, 어린이들을 상으로는 

승마 체험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놀이와 볼거리

를 함께 제공하여 승마에 해 좋은 감정을 어

린 시기부터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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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승마클럽 내에서 승마 활동 이외에 다양한 

회원 이벤트도 종종 개최한다면, 소소한 즐거움, 
만족감을 제공하고 회원 간 유 감을 높여 능동

적인 지속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승마 참여자를 상으로 

경험가치, 지속 참여 의도 및 추천 의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지속 참여 의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승마 참

여자의 행동 의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

한 가치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노력하

였으며, 구전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경험가치와 추천 의도 사이에서 

지속 참여 의도의 역할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경북, 구 지역의 성인 

승마 참여자 230명을 상으로 편의표본추출

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195부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경험가치 중 심미성과 서비스 우수성

은 지속 참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승마클럽은 지도자의 

전문성 제고와 같은 고객 접점을 확 해야 하

며, 특히 승마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이벤트 등을 참여자에게 제공하여 재미와 즐거

움을 동반하는 승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경험가치 중 소비자 효용성만 추천 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 참여자는 승마 활

동 시 재정과 시간 투자 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타인에게 추천을 할 수 있음을 의

미하므로 승마클럽은 참여자의 소비 만족을 경

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속 참여 의도는 추천 의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 승마클럽은 정기 승마 회원 확보를 

위해 가격과 비가격 촉진 활동을 적절히 활용하여 

참여자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속 참여 의도는 심미성, 서비스 우수

성과 추천 의도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 활동은 높은 신

뢰성과 빠른 전파를 바탕으로 매력적인 커뮤니

케이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승마클럽은 참여

자가 심미성과 우수한 서비스를 지각하여 지속 

참여가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구 및 경북 내 승

마장에서 상 적으로 적은 수의 표본을 추출하

였기에 전체 승마 참여자의 경험가치와 행동 

의도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 수집 범위를 확 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 된다.
둘째, 본 연구는 만 18세 이상 성인 승마 참

여자를 상으로 진행되었다. 경험가치는 소비

자가 경험을 통해 갖게 되는 주관적 반응을 의

미하므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참여 정도, 참여 

동기에 따라 지각된 가치가 다를 것이다. 따라

서, 추후 연구에서는 참여자를 다양한 집단으

로 분류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셋째, 각 스포츠 활동에 따라 서로 다른 경

험가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

에서는 타 스포츠 활동 참여자를 상으로도 

경험가치를 적용하여 소비자 행동을 심층적으

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참여자의 경험가치와 

행동 의도 간의 관계성에만 초점을 맞췄다. 후
속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경험 이후 정서적 변

화를 파악할 수 있는 태도 변인을 추가한다면 

경험가치가 행동 의도로 귀결되는 구조적 관계

를 더욱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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