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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ositive impact of recreation specialization on the quality of life of young 
adults in their 20s and 30s, who are increasingly experiencing social problems such as depression and anxiet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recreation specialization, 
recreation constraints, recreation constraint negotiation, negotiation efficacy, resilienc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the level of recreation 
specialization i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increases, recreation participants experience fewer constraints 
and make use of more negotiation strategies to overcome those constraints. In this process, individuals with 
higher negotiation efficacy are more likely to effectively manage these constraints, leading to positive 
outcomes such as enhanced resilienc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mproved quality of life. Ultimately, 
recreation specialization positively affects quality of lif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ental health issues 
among young adults may be prevented or alleviated through recreation activities. Moreover, the positive 
effects of cultural and artistic recreation activities highlight the potential for expanding research in this area. 
Finally, this study indicates the need for developing tailored recreation programs that addres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young adults.

Key words：leisure activity, recreation specialization,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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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는 급변하는 환경과 다양한 스트레

스 요인은 특히 청년층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

르면 2022년 우울증 진료를 받은 20-30대 환

자는 각각 29만4천여명, 16만4천여명으로 나

타났다. 이는 같은 해 집계된 우울증 환자의 

전체 수의 35.9%에 달하는 수치로, 다른 연령

대에 비해 20-30대 청년층의 증가폭이 두드러

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노재영, 2024; 황수빈, 2024). 이는 청년

층이 경제적 불안정, 취업 스트레스 및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

며 절망감과 무기력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청년들이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겪는 것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경제적 문제, 주거 문제, 취업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겪기 때문이다(정은희, 주은선, 2020; 
주진영, 이세경, 원형중, 2021). 학계, 언론, 정
치권에서도 청년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으며, 이에 청년층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해

결책과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설희, 홍남희, 2020; 주진영 외, 2021).
여가활동은 이런 청년들에게 삶을 더 풍부하

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Denovan & Macakill, 2017). 여가활동은 

일상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정서적 안정을 

찾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

법이다. 김보람, 이유진, 김매이(2022)의 연구

에 따르면, 여가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

적 안정에 기여하며, 특히 청년층에게는 감정

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

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5년에 정부가 제정한 '국민여가활

성화기본법'은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청년층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여가권은 경제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정책 아래 다른 사회권보다 후순위로 인

식되고 있다. 이에 청년층을 새로운 여가생활 

취약집단으로 인식하고, 여가권 보장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현서, 2016). 여가활동이 정서

적,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임에

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가 정책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가활동의 중

요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와 정책 지원이 요구

된다.
이와 같은 연구배경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여가활동이 20-30대 청년층의 심리

적 안녕감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여가활동에 깊

이 참여하는 개인은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기

술을 향상시키며, 더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경

험한다. 이러한 과정은 여가전문화라는 개념으

로 설명할 수 있다. Bryan(1977)에 따르면, 여
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헌신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은 단순한 여가활동 참여를 넘어 해당 활

동에 대한 전문성을 추구하고, 더욱 깊이 있는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여가전문화라고 정의하였다.
여가전문화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시간 및 재

정과 같은 제약을 더욱 인식하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여가제약협상 전략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이영란, 김형곤, 오치

옥, 2013). 여가제약-협상 과정에서 협상효능

감은 여가에 대해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게 하

며, 여가활동의 제약요인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강화하여 개인의 여가만족과 회복탄력성을 높

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오세숙, 신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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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분홍, 2012; 정명숙, 황선환, 2022). 또한 여

가전문화가 높아질수록 참여자는 즐거움을 경

험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행복감을 얻으며, 삶
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보람 

외, 2022). 즉 여가활동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증 등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고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

하여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가활동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개인의 관심

과 취향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

다. 윤채빈 등(2021)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의 여가활동은 문화예술관람활동(전시회 관람, 
음악연주회 관람 등), 문화예술참여활동(미술

활동, 사진촬영 등), 스포츠관람활동(경기관람, 
간접관람 등), 스포츠참여활동(수영, 테니스 

등), 관광활동(소풍, 해외여행 등), 취미오락활

동(요리하기, 아웃도어 활동 등), 휴식활동(산
책 및 걷기 등), 사회 및 기타활동(종교활동, 
사회봉사활동 등)의 8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선행연구가 주로 

성인의 스포츠 및 취미 여가활동에 초점을 맞

춰왔지만,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여가활동 

연구는 부족하다. 문화예술 여가활동은 심리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감소, 창의성 증

진, 사회성 향상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이학준, 허식, 2018; 주진영 외, 
2021; 김병용, 2022). 이를 청년층에 대입했을 

때 문화예술 여가활동은 청년층의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가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진 여가활동이 심리적 행복감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여가전문화 정

도에 따른 효과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청년층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하

고자 한다. 
둘째,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일반적인 여

가활동의 효과에 초점을 맞춰온 데 반해, 사진 

촬영이라는 문화예술 활동이 청년층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사진 촬영’ 여가활동은(이하, 사진 여가활동) 
창의적인 시각적 표현을 통해 자아를 표현하

고, 존재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활

동이다(한상일, 신수진, 양종훈, 2009). 또한 개

인 간 연결을 강화하며, 창의적 표현을 지원하

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Liu et al., 
2024). 그리고 사진을 찍어 공유하며 이루어지

는 행위 또한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여 긍정적

인 대인관계의 형성과 변화를 통해 삶의 질 향

상을 기대할 수 있다(Cox, Clough & Marlow, 
2008; 한상연 외, 2013). 따라서, 시각 예술 활

동으로서 창의적 시각적 표현을 통해 자아를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매개체이자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의 한 형태로서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Ⅱ. 선행연구

1. 청년층의 문화예술 여가활동

청년 실업률 증가와 경기 침체 등의 문제를 

겪는 청년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양지명, 정영금, 2019). 일에서는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고, 여가를 통해서는 삶

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정영금, 윤소영, 2014). 
그러나 과도한 경쟁, 극심한 취업난, 불안해지

는 주거 문제 등으로 20-30대 청년층의 스트

레스가 증가하며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허
윤희, 2024).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가활동은 

심리적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

고 있다. 특히, 동호회 활동이나 스포츠 참여와 

같은 사회적인 여가활동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도 기여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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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다. 또한 청년층은 여가활동에 참여하

며 개인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는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주진영 외, 2021).
여가활동의 유형 중 문화예술 여가활동은 사

회적 연결성을 강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

다(한상일 외, 2009; 서우석, 2015; 김병용, 
2022). 서우석(2015)은 문화관련 여가활동 참

여가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을, 김병용(2022)은 문화예술 여가활동이 개인

의 행복감을 높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문화

예술 여가활동에는 미술활동, 악기연주,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사진 촬영

은 시각적인 매체를 통해 자기표현을 실현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

목받고 있다. 한상일 등(2009)의 연구는 사진 

촬영이 사진을 찍으며 시각적인 자기표현과 함

께 개인의 자기 인식을 높이고 정신 건강 증진

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한상일 외, 
2009).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사진 

촬영이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 가능해졌다. 이
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기록하고 공유하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Angus & Thelwall, 2010). 한상연 등(2013)의 

연구는 SNS를 통한 사진 공유가 개인의 자존

감 향상과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형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사진 촬영이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으면서 개인

의 정체성 형성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진 여가활동을 전문적으로 심

화할수록 참여자의 성장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Noland, 2006; 
Diehl, Zauberman & Barasch, 2016). 다음 절

에서는 사진 여가활동의 전문화가 제약, 협상, 
협상효능감, 회복탄력성 등 개인의 역량과 삶

의 질에 미치는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여가전문화

여가전문화는 참여자들이 여가활동에 몰입

하여 전문성을 키우는 과정으로,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가활동에 적용될 수 있다(황
선환, 원도연, 2008; 정명숙, 황선환, 2022). 여
가전문화는 여가 참여자 집단 내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이며, Bryan(1977)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론이다. 송어낚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여가활동 참여자들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점차 기술, 지식, 장비에 

투자하며 전문가 수준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여

가전문화로 설명하였다(Bryan, 1977). Scott & 
Shafer(2001)는 여가전문화 개념을 야외 활동

뿐 아니라 다양한 여가활동에 확장하여 적용하

고자 했다. 특히, 여가전문화를 측정하기 위해 

참여 빈도, 기술 및 지식 수준, 그리고 활동에 

대한 헌신 등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여가활동

의 다양한 측면과 전문화의 구성요인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양한 

여가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여러 활동 기반 여

가전문화 연구와 전문화가 미치는 긍정적 측면

을 규명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가전문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참

여와 헌신이 필요하지만, 여러 이유로 지속하

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처럼 여가참여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설명하는 개념인 ‘여가제

약’과,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노력

을 의미하는 ‘여가제약협상’의 관계를 규명하

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참여자가 여가참여를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여가전

문화가 참여자의 즐거움과 정서적 행복감을 증

진시키고, 나아가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정감

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밝

혀냈다(Denovan & Macaskill, 2017; 임범규, 
조광민, 석부길, 2011; 김재형, 2016). 이는 여

가전문화가 심리적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



문화예술 여가활동이 청년층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17

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여가전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과 협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시간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제약에 직면하게 된

다. 이러한 여가제약은 여가참여를 방해하고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개인적 특성이

나 사회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Jackson, 1988; 황선환, 최홍석, 한승진, 
2010). 이에 따라, 참여자들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시간 관리 전략을 수립하거나, 여가활동

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협상과정을 거치게 되

는데, 이러한 과정을 여가제약협상이라고 한다

(Kay & Jackson, 1991). 초기 여가제약 연구는 

제약이 발생하면 여가활동 참여의 중단으로 이

어진다고 가정하였다(황선환, 한승진, 2012). 
하지만 Jackson & Rucks(1955)과 White(2008)
에 따르면 여가참여는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개인이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협상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실증

적으로 보여주었다. 참여자마다 제약요인에 대

한 대처방식이 달라서 협상 과정 또한 다양하

게 나타난다. 어느 참여자는 여가제약을 극복

하고 여가활동을 지속하는 반면, 다른 참여자

는 극복하지 못하고 활동을 포기하거나 대안을 

찾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김경식과 황

선환(2011)은 개인의 동기, 태도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에 대한 전문화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여가전문화가 높을수록 제약

을 극복하고자 하는 협상의지가 강하며, 여가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여가제약을 성공적으로 협상하는 것은 참여

자에게 협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다. Jackson, Crawford, & Godbey(1993)는 

여가제약협상을 위해 단순히 제약을 인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가제약협상을 위해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과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능력은 협상효능감으로 

Bandura(1994)의 자기효능감 이론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자기효능감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지정된 수준의 성과

를 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되

며(p. 71), 이는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평가받는다(Bandura, 1994). 자기효

능감은 인지, 동기, 감정, 행동과 같은 주요 심

리적 과정을 통해 인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

다(Bandura, 1994; White, 2008). 자기효능감

은 여가 분야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
를 여가 분야에 접목하면 여가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 필요한 협상효능감으로 확장

될 수 있다. Loucks-Atkinson & Mannell(2007)
은 섬유근육통 증후군 여가참여자를 대상으로 

협상효능감이 높을수록 여가제약 협상에 성공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설 1-5를 다

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여가전문화는 여가제약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여가전문화는 여가제약협상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여가제약은 여가제약협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여가제약은 협상효능감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여가제약협상은 협상효능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제약협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협상효능감의 이론적 기반인 자기효능감의 

경우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 상태를 

조절하고 긍정적 사고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하며, 이는 회복탄력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역경 속에서

도 긍정적인 적응을 보이는데, 자기효능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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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러한 과정에 기여한다. 여가활동은 이러

한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효과

적이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심리적 건강 증진

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여

가참여,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간의 긍정적

인 영향관계를 보여주었다(최미리, 이양출, 
2012; Denovan & Macaskill, 2017). 초기 연

구에서 회복탄력성은 개인적 특성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Block, 1980; Werner, 1995). 여가 분야에서는 

여가활동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이어나가는 능력으로 확장되어 이해되

고 있다(Denovan & Macaskill, 2017; 이경중, 
이철원, 김민정, 2021). 특히, 여가전문화를 통

해 얻은 다양한 경험은 회복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심리적 행복감을 

높인다(김재형, 2016). 
심리적 행복감은 긍정적, 부정적 정서 모두

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단순한 불만의 부재 그 

이상의 의미이고 궁극적으로는 긍정적 정신 건

강 상태를 의미한다(Warr, 1978). Andrews & 
Whitney(1976)는 심리적 행복감을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상태로 정의했는데, 이는 삶의 질과

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삶의 질은 심리·사회적으로 안정적이고 잘 적

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행복의 

핵심 요소로서 주목받고 있다(구재선, 2019). 
Warr(1978)는 삶의 질에 대해 개인의 전반적

인 만족도와 행복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며, 심리적 행복감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심

리적 행복감과 삶의 질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삶의 질은 개인의 주관적인 삶에 대한 

평가인 ‘삶의 만족도’와 동등하게 사용된다(오
세일, 고태경, 전승봉, 2019).
여가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의 적극적인 참여

가 참여자의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주진영 

외, 2021). 또한 여가전문화를 통해 회복탄력성

이 증진된다는 결과(김재형, 2016)와 심리적 

행복감과 삶의 질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임범규 외, 2011) 그리고 여가전문화

와 스트레스 극복, 회복탄력성에 긍정적 영향

을 주고, 행복감을 경험하며 삶의 질이 향상된

다는 결과(Obray, Nelson, Furman & Bell, 202
4) 등이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여가활동 참여

는 개인의 몰입을 유발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설 6-9를 설

정하였다.
가설 6. 협상효능감은 회복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회복탄력성은 심리적행복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회복탄력성은 삶의 질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심리적행복감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9를 바탕으로 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이 연구의 조사 대상은 문화예술 여가활동 

중 사진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20-30대 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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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현장 설문조

사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광주·전라도 지역의 주요 관광 지점(예: 
전주한옥마을, 고창상하농원)을 방문하여 사진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온라인에서는 

20-30대 청년층 사진동호회를 중심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편의표본추출 방법을 활용

하여, 총 29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그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74부를 최

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이 연구는 청년층의 사진 여가활동 전문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총 4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일반적 특성 

5문항(성별, 나이, 참여기간, 참여강도, 여가 참

여시 동행자) 외에 여가전문화 9문항, 여가제

약 13문항, 여가제약협상 8문항, 협상효능감 4
문항, 삶의 질 5문항을 포함하였다. 인구통계

학적 특성을 제외한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여가전문화 측정은 초기 연구에서 단일차원

적 접근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다차원적 접근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오치옥, 202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가전문화를 행동, 기술 및 지

식, 헌신의 세 개의 요인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Scott & Shafer(2001), Oh & Sutton(201
9) 연구를 참고하여 개발된 9개 문항으로 구성

된 척도를 활용하였다. 여가제약은 Crawford 
& Godbey(1987)가 세 가지 제약 유형(대인적, 
구조적, 내재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

를 현홍준, 양승필, 서용건(2010)이 국내 실정

에 맞게 수정한 13문항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

하였다.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상황, 장비 및 

시설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여가제약협

상은 오정학, 김철원, 김종갑(2011)이 수정 및 

번안한 8문항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여가욕구, 대인관계변화, 재정능력개선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상효능감은 L
oucks-Atkinson & Mannell(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White(2008)가 수정, 축소하여 개발

한 4개 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

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회복탄력성의 측

정을 위해서는 Smith et al.(2008)이 개발한 BR
S(The Brief Resilience Scale) 척도를 사용하였

다. BRS 척도는 기존의 척도들이 다양한 요인

들이 혼재되어 측정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

결하고,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에 대한 측정 부

분을 해결하도록 개발된 6개 문항 척도이다(이
경중, 이철원, 김민정, 2021). 심리적 행복감의 

경우, 선행연구를 참고하여(Ryff, 1989; Water
man, 1993; 양명환, 1998) 임범규 등(2011)이 

수정·보완한 4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이 일상생활 속 느끼는 행복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삶의 질의 경우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1985)이 개

발한 5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Diener et al.
(1985)은 삶에서 느끼는 만족이 외부로부터 부

여된 기준이 아닌 개인이 설정한 기준으로 판

단하는 것을 강조하여 측정문항을 개발하였다.

3. 연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이 연구에서는 SPSS 27.0 및 Mplus 8.0을 사

용하여 자료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절차의 

경우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구성개념의 타

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 도구의 신뢰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치가 .4보다 낮은 여가제약 1개 

문항을 삭제하였다. 이후 크론바흐 알파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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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요인
부하량

t값

여가
전문화

귀하의 사진 촬영 실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2.89 .897 .767 14.439

귀하의 사진 촬영 지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2.66 1.022 .821 15.293

나는 비교적 오랜 기간 사진 여가활동을 해왔다. 2.99 1.116 .620 13.693

나는 비교적 자주 사진 여가활동에 참여한다. 3.24 .921 .828 27.300

나는 비교적 사진 여가활동과 관련된 활동 횟수가 많은 편이다. 3.08 .951 .811 26.148

사진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2.13 1.057 .457 8.248

내 삶은 사진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2.35 1.022 .875 15.358

사진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많은 것을 말해준다. 3.06 .996 .500 8.403

만약 사진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둔다면, 나는 많은 친구와 연락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1.71 .861 .405 6.482

여가
제약

사진 여가활동을 즐길 만한 정보가 없다. 2.44 1.044 .681 15.843

사진 여가활동을 함께 즐길 친구가 없다. 2.47 1.183 .554 10.735

사진 여가활동을 즐길만한 시설 및 장소가 부족하다. 2.44 1.095 .635 13.627

촬영 명소나 스튜디오 등과 같은 시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71 1.171 .674 15.636

사진 여가활동을 즐길 시설이 질적으로 저하되어 있다. 2.56 1.051 .650 14.377

사진 여가활동을 위한 도구 및 장비가 없다. 2.78 1.073 .585 11.482

사진 여가활동에 참여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2.34 1.163 .647 13.357

사진 여가활동과 관련된 지식이 부재하다. 2.42 1.101 .695 14.872

사진 여가활동을 즐길만한 시간이 없다. 2.81 1.171 .747 19.000

사진 여가활동을 즐길 마음의 여유가 없다. 2.42 1.101 .850 23.638

사진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다른 일이 중요하다. 2.95 .954 .522 9.863

여가
제약
협상

나는 사진 여가활동을 위해 편안하다고 느낄만한 지역을 찾아간다. 3.60 .909 .593 8.543

나는 사진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을 만한 지역을 찾아간다. 3.80 .846 .796 10.049

나는 사진 여가활동을 위해 주변 사람들과 이벤트를 준비한다. 2.54 1.106 .843 9.636

나는 사진 여가활동에 참여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동반한다. 3.11 1.065 .546 8.323

나는 사진 여가활동과 비슷한 흥미를 가진 사람들을 찾는다. 3.27 1.015 .757 8.862

나는 사진 여가활동을 위해 시간을 조정한다. 3.35 .971 .815 21.878

나는 사진 여가활동에 쓸 돈을 비축한다. 2.97 1.126 715 17.592

협상
효능감

나는 과거에 사진 여가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혹은 참여하며 겪은 방해요소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왔다.

3.18 .871 .624 12.272

나의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사진 여가활동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

3.07 .911 .642 12.341

가족과 친구들은 방해요소가 있더라도 사진 여가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준다. 3.29 .966 .486 7.968

나는 사진 여가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혹은 참여하며 겪는 방해요소를 극복하는 것을 즐긴다. 3.01 .897 .527 9.182

회복
탄력성

나는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 빠르게 회복하는 편이다. 3.41 .976 .810 19.888

나는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서 벗어나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3.35 1.010 .750 17.715

나는 인생에서 좌절감을 극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3.28 1.023 .572 11.084

심리적 
행복감

일상생활에서 항상 행복감을 느낀다. 3.67 .857 .763 24.525

모든 일에 편안함을 느낀다. 3.36 .838 .874 33.172

모든 일에 쾌감을 느낀다. 3.25 .885 .773 25.459

생활에 활력이 넘친다. 3.49 .881 .718 17.706

삶의 
질

나는 대부분의 측면에서 내 이상형의 삶을 살고 있다. 3.47 .853 .692 16.485

나는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다. 3.51 .861 .747 22.06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3.63 .958 .729 20.505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며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얻어왔다. 3.54 .873 .742 19.808

만약 내가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2.73 1.119 .471 8.846

모형적합도: χ2 =1126.457, 자유도(df)=769, CFI=911, TLI=.900, RMSEA=.042, SRMR=.060

표 1.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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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신뢰도 분석 결과, 여가제약협상의 여가

욕구변화 요인 .648에서 심리적 행복감 .861 
사이의 값을 보여주며 기준치인 .6을 넘어 신

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확인

적 요인분석 결과 회복탄력성의 요인적재치가 

.4보다 낮게 나타난 3개 문항을, 여가제약협상

에서 1개 문항을 그리고 여가제약에서 1개 문

항을 제거하였다. 이후 정제된 문항을 중심으

로 재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

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전체모형의 

적합도는 χ2/df=1.465, CFI=.911, TLI=.900, 
RMSEA=.042, SRMR=.060으로 나타나 일반

적인 χ2/df(<3), CFI, TLI(≥.90), RMSEA(≤.0
8)의 적합도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측정항목 요인부하량은 .405에서 .874 사이

로 나타났으며, 모두 기준치인 .4 이상으로 나

타났다. 척도별 기술통계 결과 평균값이 1.71
에서 3.80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의 경우 .8
38에서 1.183 사이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관계 

검증 결과 다중공선성 기준 .8을 넘지 않아 각 

요인 간의 판별타당도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

다(<표 2>). 

Ⅳ. 결과 

1. 응답자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 모두 

50%(137명), 연령은 20대가 52.9%(145명), 가
구당 월평균은 200만원 대가 27.1%(74명), 직
업은 사무·기술직이 35.4%(97명), 사진 여가활

동 참여 기간은 1년~3년이 34.7%(5명), 참여 

강도는 1회당 1시간~2시간이 48.5%(133명), 
사진 여가활동 참여시 동행자의 경우 혼자가 

40.5%(11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다음의 적합도 지수

를 통해 검증하였다. χ2/df=1.433, CFI=.911, 
TLI=.902, RMSEA=.041, SRMR=.065로 나타

나 일반적인 χ2/df(<3), CFI, TLI(≥.90), 
RMSEA(≤.08), SRMR(≤.08)의 기준치와 비

교했을 때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

여가전문화 여가제약 여가제약협상 협상효능감 회복탄력성 심리적행복감 삶의 질

여가전문화 1

여가제약 -.288*** 1

여가제약협상 .473*** -.226*** 1

협상효능감 .407*** -.259*** .504*** 1

회복탄력성 .011 -.249*** .153*** .247*** 1

심리적행복감 .241*** -.255*** .276*** .369*** .262*** 1

삶의 질 .292*** -.266*** .287*** .306*** .432*** .496*** 1

**p<.05

표 2.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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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성별
남자 137 50.0

여자 137 50.0

연령
20대 145 52.9

30대 129 47.1

수입

200만원 미만 41 15.0

200만원 대 74 27.1

300만원 대 35 12.8

400만원 대 42 15.4

500만원 대 12 4.4

600만원 대 69 25.3

직업

공무원·군인 21 7.7

기업인·경영직 2 0.7

사무·기술직 97 35.4

판매·서비스직 21 7.7

전문직 17 6.2

생산·기능·노무직 14 5.1

자영업자 14 5.1

학생 66 24.1

주부 5 1.8

무직 17 6.2

참여 
기간

1년 미만 61 22.3

1년~3년 95 34.7

3년~5년 58 21.2

5년~10년 38 13.9

10년 이상 22 8.1

참여 
강도

1시간 미만 1 0.4

1시간~2시간 133 48.5

3시간~4시간 111 10.5

5시간~6시간 23 8.4

7시간 이상 5 2.3

여가 
참여 

동행자

혼자 111 40.5

친구, 연인 93 33.9

가족 18 6.6

동호회, 카페 52 19.0

표 4. 일반적 특성

χ2 df CFI TLI SRMR RMSEA

측정
모형

1180.821 824 .911 .902 .065 .041

표 5. 모형 적합도

3. 연구가설 검증

가설 검증 결과, 9개의 가설 중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첫째, 여가전문화는 여가제약

에 유의한 부(-)의 영향(β=-.591, t=-8.329)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

다. 이는 여가전문화가 높아질수록 여가제약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여가전문화는 여가제약협상에 유의한 

정(+)의 영향(β=.881, t=10.624)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즉, 여
가전문화가 높아질수록 여가제약협상 또한 높

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여가제약은 여가

제약협상에 유의한 정(+)의 영향(β=.265, 
t=2.722)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 또
한 채택되었다. 이는 여가제약이 클수록 참여

자는 제약을 극복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으로 협상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넷
째, 여가제약은 협상효능감에 유의한 부(-)의 

영향(β=-.196, t=-3.019)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가설 4’도 채택되었다. 그러므로 여가

제약이 증가하면 협상효능감은 감소함을 의미

한다.
다섯째, 여가제약협상은 협상효능감에 유의

한 정(+)의 영향(β=.748, t=12.357)을 미치는 

결과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이는 여가제약

협상전략이 심화될수록 협상효능감 또한 증가

함을 보여준다. 여섯째, 협상효능감은 회복탄

력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β=.362, t=4.920)
을 미치고 있어 ‘가설 6’은 채택되었다. 즉, 협
상효능감이 높아질수록 회복탄력성도 높아짐

을 의미한다. 일곱째, 회복탄력성이 심리적행

복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β=.284, t=4.204)
을 보여주고 있어 ‘가설 7’ 또한 채택되었다. 
이는 회복탄력성이 높아질수록 심리적행복감

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여덟째, 회복탄력성은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β=.303, 
t=4.58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8’은 

채택되었다. 이는 회복탄력성이 높아질수록 삶

의 질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심리

적행복감은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β
=.443, t=7.359)을 미치고 있어, ‘가설 9’는 채

택되었다. 이는 심리적행복감이 높아질수록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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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의 연구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그림 2. 연구결과

구분 경로
회귀계수

(β)
표준오차
(S.E.)

t-값 결과

H1 여가전문화 → 여가제약 -.591 .071 -8.329***채택

H2
여가전문화 → 
여가제약협상

-.881 .083 10.624***채택

H3
여가제약 → 
여가제약협상

.265 .098 2.722*** 채택

H4 여가제약 → 협상효능감 -.196 .065 -3.019***채택

H5
여가제약협상 → 

협상효능감
.748 .061 12.357***채택

H6
협상효능감 → 

회복탄력성
.362 .074 4.920*** 채택

H7
회복탄력성 → 
심리적행복감

.284 .067 4.204*** 채택

H8 회복탄력성 → 삶의 질 .303 .066 4.581*** 채택

H9
심리적행복감 → 

삶의 질
.443 .060 7.359***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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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연구가설 검증 결과

다음으로, 여가전문화가 매개변수를 통해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총 효과를 검증하였다(<표 6>). 여가전문

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경로는 총 여섯 개였는

데 총 효과는 .102로 나타났고, p<.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는 

총 6개로 도출되었는데, 경로 1은 여가전문화

가 높을수록 여가제약협상 능력이 향상되어 협

상효능감이 높아지고, 이는 곧 회복탄력성을 

강화하여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072). 경로 2는 여가전문화가 높아질수록 

여가제약협상 능력이 향상되어 협상효능감이 

높아지고, 이는 회복탄력성을 강화하여 심리적

행복감을 높이고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다(.030). 경로 3은 여가전문화가 

높을수록 여가제약은 낮아지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협상효능감이 높아지고, 회복탄력성을 강

화하여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계이다(.013). 경로 4는 여가전문화가 높을수

록 여가제약을 경험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협

상효능감이 높아지고, 이는 회복탄력성을 강화

하여 심리적 행복감을 높이고 삶의 질이 향상

되는 관계이다(.005). 경로 5는 여가전문화가 

높을수록 여가제약을 경험했을 시 극복할 수 

있는 협상효능감이 높아지고, 회복탄력성을 강

화하여 심리적 행복감을 높이고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013). 경로 6은 여가

전문화가 높을수록 여가제약협상을 시도하며 

여가제약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협상효능감을 

높아지며, 회복탄력성을 강화하여 심리적 행복

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관계이다(-.005). 

간접효과
총 

효과

여가전문화 → 삶의 질 .102

경로 
1

여가전문화 → 여가제약협상 → 
협상효능감 → 회복탄력성 → 

삶의 질
.072

경로 
2

여가전문화 → 여가제약협상 → 
협상효능감 → 회복탄력성 → 

심리적행복감 → 삶의 질
.030

경로 
3

여가전문화 → 여가제약 → 
협상효능감 → 회복탄력성 → 

삶의 질
.013

경로 
4

여가전문화 → 여가제약 → 
협상효능감 → 회복탄력성 → 

심리적행복감 → 삶의 질
.005

경로 
5

여가전문화 → 여가제약 → 
협상효능감 → 회복탄력성 → 

심리적행복감 → 삶의 질
-.013

경로 
6

여가전문화 → 여가제약 → 
여가제약협상 → 협상효능감 → 
회복탄력성 → 심리적행복감 → 

삶의 질

-.005

표 7. 총 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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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이 연구는 20-30대 청년층의 부정적 정서 

증가라는 사회문제에 주목하여, 사진 여가활동

을 포함한 문화예술 여가활동을 통해 이들의 회

복탄력성, 심리적 행복감, 삶의 질을 향상시키

기 위한 실증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 및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가전문화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가

제약은 감소하고, 여가제약협상 전략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전문화가 높아질

수록 여가참여를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인식

은 줄어들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협상전

략을 더 잘 활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협상효능감이 중요하게 작용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협상효능감이 높을수

록 제약을 더 잘 극복하며, 회복탄력성, 심리적 

행복감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음으로, 
협상효능감은 회복탄력성을 높여 심리적 행복

감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총 효과 결과, 여가전문화는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여가활동을 통한 제약협상 과정이 

심리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쳐 삶의 질 향상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 관련 연구가 문

화예술 여가활동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여가활동의 긍정적 영향

을 규명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문화예술 활동

이 사회적 유대감, 정서적 만족 향상, 사회자본 

형성을 통한 행복 수준 증가 등 여가 참여자에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뒷받침한

다(서우석, 2015; 김병용, 2022). 선행연구들이 

주로 취미, 오락, 스포츠 여가에 집중되어 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문화예술 활동, 특히 사

진 여가활동이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여가 관

련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여가활동이 

20-30대 청년층의 심리적 행복감, 삶의 질 증

진에 기여하여 정신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효

과를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여가전

문화 과정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여가 

경험이 다시 여가 제약 협상을 용이하게 하고, 
이는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

이 주로 노인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과 달리, 이 연구는 학업, 취업, 경제적 부담

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청년들에게 여가활동이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청년들의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여가활동을 

통한 예방 및 치유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관련 

분야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여가전문화 과정에서 겪는 제약과 이

를 극복하려는 협상 과정은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협상효능감이 여가제약과 같은 부

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행복감을 높여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여가전문화 과정이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협상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여가제약

과 협상효능감의 관계가 부(-)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어, 여가제약을 낮추는 방안과 협상효

능감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를 통해 청년층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사진 

여가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청년들은 다양한 환경과 배경에 따라 

여가활동에 대한 제약을 다르게 경험한다(정은

희, 주은선, 2020). 따라서 청년들의 특성을 고

려한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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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제약을 느끼는 집단을 위한 무료 또

는 저렴한 비용의 프로그램 제공, 여가활동과 

결합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협상효능

감 증진 등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여가활동 관련 상담 서비스를 결

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참여 유도를 위해 청년

층에게 초점을 둔 맞춤형 바우처 제도를 도입

할 수 있다. 또한 공공시설에서의 무료 강좌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여가활동에 필요한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의 협상 능력

을 향상시켜 여가활동 참여를 위한 협상 효능

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Jackson, Crawford & Godbey, 1993). 
위와 같은 시사점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광주·전남 지역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지역 특성에 따른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손신영(2006)의 연구에서는 지역별 특성

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여가 프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광주·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여가 참여자를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수행하여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20-30대 청년층을 단

일 집단으로 분석하여, 청년층 내 다양한 특성

과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력, 경력, 소득 등을 기준으

로 청년층을 세분화하여 각 집단의 여가활동 

참여 실태와 효과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과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집단을 중심

으로 분석하면, 청년층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고, 각 집

단에 맞는 맞춤형 여가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사진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20-30대 청년층의 여가전문화 과정

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여
가활동의 유형을 사진 여가활동으로 한정했다

는 측면이 있다. 문화예술 여가활동은 사진뿐

만 아니라 미술, 음악, 공연 관람 등 다양한 형

태로 이루어지며, 각 활동을 통한 심리적 효과

와 제약 극복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향
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여가활동을 중

심으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 분석 및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적합한 문화예술 여가활동의 효과를 보다 심층

적으로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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