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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seeks to elucidate the complex inter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value (functional and 
emotional), attitude, behavioral intention, and actual behavior among MZ generation golf participants. To 
this end, an extended Value-Attitude-Behavior (VAB) model was employed, incorporating an additional 
variable representing actual behavior to augment the traditional framework. The study utilized survey data 
from 260 MZ generation golfers with prior experience in golf round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rigorously 
analyzed using SPSS 18.0 and AMOS 18.0. Analytical techniques included frequenc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ensure robustness 
and validity of the findings.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first, both functional value and emotional value 
among perceived values had a positive impact on attitude formation. Second, attitude positively influenced 
behavioral intention. Third, behavioral intention positively affected actual behavior. This result is expected to 
provide important foundational data for establishing marketing strategies and developing policie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leisure sports, and contribute to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dvancement of research on 
leisure sports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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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골프는 중강도 신체 활동으로, 심혈관 및 대

사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적 웰빙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여가 

스포츠이다(Murray et al., 2017). 골프는 전 세

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로 빠르게 자리 잡

고 있으며, 그 사회적·경제적 중요성은 점점 커

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골프의 대중화는 빠르게 진행되

고 있으며, 그에 따른 골프 산업의 성장도 두

드러지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2024)에 

따르면, 2023년 한국 골프장 이용객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세 이상 인구 중 약 

16.9%가 골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

골프협회, 2023). 
하지만 최근, 매년 상승세를 보였던 국내 골

프장 이용객 수가 2023년 처음으로 전년 대비 

5.7%(286만 명) 감소세를 보이면서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한국골프장경영협회, 2024). 이는 

단순한 일시적 감소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으

며, 골프 참여자의 행동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

하고 분석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여가 스포츠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골프 참여자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이 학문적, 실용적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 과

제라 할 수 있다. 특히 골프 참여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의 여가 스포츠 활성화와 

관련된 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

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다(Humphreys, 2014). 
이에 본 연구는 가치-태도-행동(VAB) 모델

을 활용하여 골프 참여자의 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VAB 모델은 개인의 가치관이 태도 형성

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태도가 행동의도로 

이어진다는 기본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Homer 

& Kahle, 1988). VAB 모델은 개인의 내적 동

기와 가치관이 행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다양한 학문적 연구

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VAB 모델 연구들은 주로 행

동의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 간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Ajzen & 
Fishbein(2005)도 태도와 행동 간의 불일치는 

오랫동안 사회심리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였다

라고 언급하며, 행동의도가 항상 실제 행동으

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특히 골프 참여자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골프 참여

자의 행동의도 만으로는 실제 행동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우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 간의 연결을 면밀히 분

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실제 행동 변수를 추가한 

VAB 모델의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VAB 모델 확장은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 간 연결을 분석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골프 참여자의 행동을 정교하게 예측

할 수 있다. 특히, 실제 행동 데이터 분석은 행

동 양식의 변화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

으며, 여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미래 전략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Song et al., 
2017).
더욱이 최근 골프 참여 인구에서 MZ세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 세대의 가치관과 

태도, 행동 양식을 분석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재문, 장용석, 2023). MZ세대

는 그들의 독특한 소비 패턴과 스포츠 참여 방

식이 기존 세대와 다르다. 때문에, 이들의 가치

관과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골프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참여율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VAB 모델에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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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변수를 추가하여 MZ세대 골프 참여자의 

행동을 보다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MZ세대와 같은 새로운 참여 

집단의 행동을 예측하고, 지속적인 여가 참여 

촉진과 여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1) 가치-태도-행동의도(VAB) 모델 + 실제 
행동

VAB 모델은 개인의 가치관이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태도가 행동으로 이어

진다는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이다

(Homer & Kahle, 1988). 그들은 가치는 사회

적 인지를 반영해 형성되며, 태도는 정보와 경

험을 통해 학습된 경향으로, 긍정적 태도가 고

객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김진

경, 2019). 즉, 가치-태도-행동 이론은 인지위

계모델(cognitive hierarchy model)로 설명되며, 
가치가 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태도가 매개 역

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Milfont et al., 
2010). VAB 모델은 주로 사회심리학과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다양한 

연구 맥락에서 유효성을 입증받았다. 
Vaske & Donnelly(1999)는 VAB 모델을 활

용하여 야생지 보존에 대한 투표 의도를 예측

하였으며, Follows, & Jobber(2000)는 VAB 모
델을 통해 개인의 가치와 태도가 재활용 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Cai & 

Shannon(2012)는 VAB 모델로 개인적 가치가 

태도와 쇼핑 의도를 통해 쇼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으며, Cheung & To(2019)는 확

장된 VAB 모델로 환경 의식이 중국 소비자의 

친환경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 
이처럼, VAB 모델은 골프 참여자의 행동을 분

석하고, 가치관이 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기반을 제

공한다.
그러나 Sheeran(2002)은 행동의도가 형성되

었다고 해서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

며,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 간의 간극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 행동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관찰된 바 있

다(Carrington, 2010).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행동의도

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실제 행동과의 차이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골프 참여자

들의 행동을 보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행동의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

제 행동까지 포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

다. 이에 VAB 모델의 설명력을 높이고 골프 

참여자들이 행동의도에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실제 행동 변수를 추가한 VAB 
확장 모델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가치-태도-행동(VAB)에서 

가치를 기능적 가치와 감성적 가치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치는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되지만, 단순한 경제성과 

유용성에서 벗어나 기능적·감정적 차원에 중점

을 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윤설민, 이충기, 
2018). 
기능적 가치는 품질과 성과에서 얻는 효용

을, 감정적 가치는 제품이나 서비스 비교 시 

느끼는 특별한 감정에서 기인한 소비자 효용으

로 정의된다(노원희 외, 2012). 다수의 연구(문
귀, 김일광, 2023; 송석린, 박철호, 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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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최윤근, 2023)에 따르면 골프 참여자의 

지각된 가치가 방문 및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MZ세대 골프 참여자의 

가치, 태도,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확장된 VAB 모델을 통해 이들의 행

동을 예측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주요 영향을 식별하고, 여가 스포츠 

활성화와 관련된 전략 및 정책 수립에 실질적

인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가설1: 지각된 가치(기능적, 감성적)가 태도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태도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행동의도가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현재 골프에 참여하

고 있는 MZ세대(20세~43세 기준) 중 라운드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

으며, 온라인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설문을 실

시하였다. 먼저 설문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

다 높이기 위해 평소 즐기고 있는 여가스포츠 

종목이 무엇인지 선택하게 하고, 라운드 경험 

여부를 답하게 하였다. 이때, 골프가 아닌 다른 

종목을 선택하거나 라운드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즉시 설문을 종료시키도록 하였다. 
이를 제외한 260부의 유효표본을 최종적인 분

석에 활용하였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측정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기평가기입법(Self 
administration method)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형들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

도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첫째, 지각된 가치는 Sweeney & Soutar(2001)

의 연구를 토대로 Song et al(2015)이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기능적 

2문항, 감성적 가치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
째, 태도는 Ajzen & Driver(1992)의 연구를 토

대로 김동규(2017)가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
째, 행동의도는 Ajzen & Driver(1992)의 연구

를 토대로 박진경(2011)이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3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넷째, 행동은 Engel & Blackwell(1982)의 

연구를 토대로 김동규(2017)가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5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구분 N %

성별
남성 129 49.6

여성 131 50.4

골프
경력

1년 미만 17 6.5

1년~2년 미만 76 29.2

2년~3년 미만 58 22.3

3년~4년 미만 44 17.0

4년 이상 65 25.0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 5.4

200~300만원 미만 50 19.2

300~400만원 미만 68 26.2

400만원 이상 128 49.2

향후골프
지속의사

예 255 98.1

아니오 5 1.9

합계 260 100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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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

조사도구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살펴보았으며, 확인

적 요인분석을 통해 개념신뢰도, AVE 값을 산

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확인적 요인분

석의 적합도는 χ2=180.551, df= 125, TLI= 
.978, CFI= .982 그리고 RMSEA= .041로 나타

나 적합도 수용 기준을 충족한 것을 확인하였

다. Cronbach’s α 값의 경우 .793에서 .898로 

나타났으며, 개념신뢰도(CR) 값은 .919에서 

.962로 분포하였다. 평균분산추출값(AVE)은 

.711에서 .854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각 

측정 변수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수렴타

당도 및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2>. 

4. 자료처리

본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통계프로그램인 

PASW 18.0 및 AMOS 18.0을 통해 다음과 같

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다. 아울러 설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

증하기 위해 Cronbach’s α검사를 실시하였으

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한 뒤, 이를 바탕으

로 개념신뢰도(>.6)와 AVE(>.5) 값을 산출하여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이 후 

각 변인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인 본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적합도에 대한 평가는 홍세희(2000)가 제

시한 χ2 그리고 TLI와 CFI(>.9), RMSEA(<.8)
를 주요 적합도 지수로 제시하였다. 

구분 추정치 표준오차 α계수 CR AVE

기능적
가치

골프 비용은 합리적이다 .669 .231
.793 .919 .854

골프는 투자비용만큼의 가치가 있다 .989 .012

감성적
가치

골프를 치는 시간이 즐겁다 .853 .162

.895 .931 .819골프를 칠 때 기분이 좋아진다 .872 .144

골프는 정말 즐거운 여가스포츠다 .860 .187

태도

골프를 치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861 .138

.878 .921 .702

골프를 통해 여러 중요한 기술과 가치를 배웠다 .708 .277

골프를 치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770 .235

골프를 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교육적인 일이다 .741 .280

골프는 나와 잘 어울리는 여가 스포츠이다 .761 .330

행동
의도

나는 계속 골프를 칠 것이다 .861 .132

.880 .926 .807나는 골프를 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878 .130

나는 골프를 지금보다 더 많이 치고 싶다 .809 .257

실제
행동

나는 골프를 자주 친다 .767 .285

.898 .924 .711

나는 골프 관련 정보를 자주 찾아본다 .909 .123

나는 골프를 인터넷에서 자주 검색한다 .794 .365

나는 골프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한다 .803 .253

나는 골프를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 .742 .292

χ2=180.551, df= 125, TLI= .978, CFI= .982 그리고 RMSEA= .041

표 2. 신뢰도 및 타당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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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요인 간의 상관성을 알

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

였다. 모든 변인 간의 상관이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표 3>.

2. 연구모형 적합도 및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 그

리고 각 가설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

적인 각 가설경로에 대한 연구결과 및 모형 적

합도는 다음과 같다<표 4>.

구분 A B C D E

기능적 가치(A) 1

감성적 가치(B) .327** 1

태도(C) .396** .725** 1

행동의도(D) .184** .706** .658** 1

실제행동(E) .287** .475** .551** .493** 1

**p<.01

표 3. 상관관계분석 결과

첫째, 지각된 가치의 하위요인인 기능적 가

치와 감성적 가치 모두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능

적 가치가 태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경로계수

는 .163(t=2.407, p=.016), 감성적 가치가 태도

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경로계수는 .788(t=13.276, 
p=.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태도는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태도가 

행동의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경로계수는 

.787(t=13.258, p=.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행동의도는 실제행동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행동

의도가 실제행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경로계

수는 .584(t=8.294, p=.000)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Ⅳ. 논의

본 연구는 MZ세대 골프 참여자의 가치, 태
도, 행동의도 및 실제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가설 1. 지각된 가치(기능적, 감성적)와 
태도의 관계

본 연구에서 MZ세대 골프 참여자의 지각된 

가치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능적 가치와 감성적 가치를 구분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기능적 가치와 감성적 가

치 모두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
히 감성적 가치는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종봉, 유
재원, 서진욱(2022), 윤준, 이승곤(2019), 이원

일 외(2017)의 연구 결과와 같다. 또한, 김수

정, 류동수(2016), 김종순, 이동규(2024), 전도

현, 조명대(2023)의 연구에서는 감성적 가치는 

태도에 영향을 미쳤지만 기능적 가치는 영향을 

가설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 p

기능적가치→태도 .163 .068 2.407 .016

감성적가치→태도 .788 .059 13.276 .000

태도→행동의도 .787 .059 13.258 .000

행동의도→행동 .584 .070 8.294 .000

x2=234.790, df=130, TLI=.960, CFI=.966, 
RMSEA=.056

표 4. 모형적합도 및 가설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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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능적 가치보다 감성적 

가치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Deng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감성적 

가치는 개인이 선택한 서비스 사용의 주요 이

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MZ세대 골프 참여자들이 경제적 효용

보다 감정적 경험과 같은 비경제적 가치를 중

시하며, 여가 활동에서 정서적 만족과 심리적 

행복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Lee et al., 2023) 의미 있는 연구 결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골프 참여 중 

느끼는 즐거움, 행복감, 자기 만족과 같은 감성

적 경험이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가설 2. 태도와 행동의도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 MZ세대 골프 참여자의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가설

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태도는 행동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VAB 모델의 핵심 가정을 입증한 결과로

서(Homer & Kahle, 1988), MZ세대 골프 참여

자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골프 참여 

의도가 강화되며, 태도가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

과는 MZ세대 골프 참여자들의 태도가 행동의

도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태도가 

소비자의 행동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여러 학문적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Cai & Shannon, 2012; Chen, & Tung, 2014; 
Han et al., 2010; Lam, & Hsu, 2006). 특히, 
본 연구에서는 MZ세대가 가지는 태도가 행동

의도 형성에 강력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MZ세대가 감성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과 맞물려 있다. 
MZ세대는 감성적 가치를 통해 즐거움과 만

족감을 중시하며, 이러한 요소가 골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하고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MZ세대는 

스윙 성공의 성취감, 자연 속 여유, 지인들과의 

교류에서 얻는 감성적 가치가 골프에 대한 긍

정적 태도를 강화하고, 행동의도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골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MZ세

대가 느끼는 감성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를 위해 

자연경관을 활용한 휴식 공간 조성, 스트레스 

완화 음악 활용,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난이도 조절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

하다. 
또한 웰컴 드링크 제공과 MZ세대를 위한 

소셜 이벤트 기획으로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

해야 한다. 골프 후에는 AI 스윙 분석, 개별 코

칭, 맞춤형 장비 제공, SNS 프로필용 사진 촬

영 서비스 등을 통해 참여자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이러한 경험적 요인들은 MZ세대 골프 

참여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하고 행동의도

를 증대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가설 3.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MZ세대 골프 참여자의 행동

의도가 실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행동의도는 

실제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Armitage & 
Conner, 2001; Conner & Armitage, 1998; 
McEachan et al., 2011) 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Webb & Sheeran(2006)은 행동의도가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력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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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단순히 행동의도를 가지는 것만으

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행동의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행의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

였다. 즉, 행동의도가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쳤

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MZ세대 골프 참여자의 행동의도를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은 필수적이

라 하겠다. 이를 위해 첫째, 맞춤형 레슨이나 

코칭 세션을 통해 참여자에게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여 의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트랙맨을 활용하여 발사각, 스윙궤도, 볼스피

드 등 개인의 스윙 스타일이나 목표에 맞춘 원

포인트 레슨 또는 스윙진단 등을 제공할 수 있

겠다. 둘째, 골프 라운딩 기록 앱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의 경기 결과와 목표를 기록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이 좋겠다. 셋째, 정기 방문 고객에게 할인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참여자들이 꾸준히 행동을 이어가도록 유

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전략은 MZ세대 골프 참여자들의 의

도를 단순히 마음속에 머물게 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이며, 나
아가, 골프 참여를 높이는 강력한 동인이 되어, 
골프 산업 성장과 여가 스포츠 활성화에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본 연구는 지각된 가치(기능적, 감성

적)가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태도에서 행동의도, 행동의도에서 실제 행동으

로 이어지는 경로를 규명한 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특히, 지각된 가치 중 감성적 가치와 태

도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MZ세대 골프 참여자의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

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MZ세대 골프 참여자의 가치, 태
도, 행동의도 및 실제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

하고, 기존 VAB 모델에 실제 행동 변수를 추

가하여 행동 예측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연
구 결과, MZ세대 골프 참여자의 지각된 가치

(기능적, 감성적)는 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특히, 감성적 가치가 강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태도는 행동

의도를 강화하고, 행동의도는 실제 행동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MZ세대 골프 참여자의 참

여 행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한다. 이들은 기능적 가치보다 감성적 경험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감성적 만족이 

골프 참여에 강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골프 산업의 발전과 여가 스포

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감성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행동의도를 실제 행동

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필히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MZ세대 골프 참여자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면서 표본의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MZ세대

의 골프 참여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

지만, 골프장 이용객 연령별 통계에 따르면 50
대가 3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40대 21.8%, 60대 21.1%, 30대 10.6%, 20대 

6.2%, 70대 이상 4.4%로 나타났다(AGL, 
2022). 이러한 통계를 고려할 때, MZ세대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골프 참여자를 포

함해 표본의 범위를 넓히고, 연구 결과의 일반

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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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MZ세대 골프 참여자들의 심층적인 

심리적 요인이나 감정적 반응을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

뷰나 관찰 등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VAB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다른 심리적 요인이나 외부 요인

들도 MZ세대 골프 참여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

수를 고려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

겠다. 이를 통해 MZ세대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엔데믹 이후 감소하는 모

습을 보이는 골프라는 여가 스포츠의 안정적인 

성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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