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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how nature-based leisure activities can achieve sustainable growth through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principles.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harmonizing with natural 
ecosystems, engaging local communities, and establishing responsible governance. Specifically, adopting 
eco-friendly equipment, using capacity-based visitor management, and providing LNT (Leave No Trace) 
education can reduce environmental impacts while enhancing participants’ awareness. At the same time, 
shared-economy models, local instructor training, and regional collaborations stimulate both the local 
economy and eco-friendly practices. Furthermore, transparent governance, ESG disclosure, and ethical 
management help balance economic benefits, community welfar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doing so, 
nature-based leisure activities can evolve into forward-looking models that integrate economic viability, 
social responsibility, and ecological p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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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 보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급격히 증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

탄소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C 이내

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지구 온

난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에 

탄소중립달성을 촉구하고 있다(오진규, 2018). 
이에 따라 국내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은 탄

소 배출 저감을 핵심 과제로 삼고, 다양한 산

업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K-Taxonomy)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기후변

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의 지속 가능이

용과 보호, 순환 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 목표를 설

정하였다(환경부, 2021).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따라 스포츠와 여가산업 역시 저탄소 친환경 

가치를 중시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

에서 스포츠 및 여가활동이 개인과 사회에 미

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자연

환경을 직접 활용하는 스포츠 및 야외 여가활

동이 친환경 인식과 행동을 형성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봉주, 박수정, 김민

규, 2015). 또한 자연기반 여가활동은 친환경 

행동을 동반하며 우리사회의 환경문제에 대응

한 지속가능한 여가로서 가능성을 보여준다(민
웅기, 2018; 조중현, 김용근, 2014). 실제로 등

산, 트레일 러닝, 수상 스포츠, 산악 자전거, 생
태 탐방 등과 같은 자연 기반 스포츠 및 여가

활동은 산림, 하천, 해안 등 자연환경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하며 환경 인식과 관리의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여가활동 참여는 신체 건강 증

진, 스트레스 해소, 정서적 안정, 공동체 의식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며, 이는 삶

의 태도 형성과도 연결된다(이수연, 2014). 특
히 자연기반 여가활동은 개인의 신체·심리적 

웰빙을 증진하는 동시에, 자연 보전의 중요성

을 체감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며 여가활동 자

체가 환경적 가치를 내재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김동규, 이정식, 2001; 임진선, 문보영, 
2014). 이처럼 자연기반 여가활동이 제공하는 

가치는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자

연기반 여가활동과 자원의 체계적인 제도적 관

리와 교육 프로그램이 결합될 경우 환경 훼손

을 최소화하면서도 개인의 건강 증진과 심리적 

웰빙,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자연을 기반으로 한 여가자

원 관리와 여가산업에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환경과 인간의 지속가능한 여가활

동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전 세계 기업 및 공공기관을 중

심으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ESG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측면에

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

며, 기업이 장기적 가치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경영 지

표로 활용된다(Krueger et al., 2021). ESG 관점

에서 보면, 기업은 환경오염 예방, 친환경·저탄

소 경영, 근로 환경 및 사회적 책임 준수, 투명

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곧 기업의 지

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

(Ben-Amar et al., 2017). 그러나 기존 연구나 

현장 사례를 살펴보면, 여가산업 전반에서 

ESG 요소를 일관되게 적용·평가하고 있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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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모델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구체적으

로 자연기반 여가 및 관광연구를 통해 행복, 
치유관광에 관하여 논의하였고(김진욱, 이충기, 
2017; 정산설, 김경배, 이훈, 2021)이를 통해 

사회(지역사회·이해관계자 참여), 스포츠 및 레

저관광에서는 자연기반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김지나, 2023). 이러한 연구들은 자연기반 여

가활동이 심리적, 행복, 건강 증진, 스트레스 

해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연구 주제로 설

정되어 있었다. 즉 환경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

과 평가 지표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아

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 기반 여가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서 ESG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여가학 분야에서 논

의되어 온 자연기반 여가활동의 가치와 한계를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여가를 위한 대안을 마

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논의는 국내 여가산

업에서 ESG를 본격적으로 도입·확산하려는 과

정에 기초자료 제공과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자연기반 여가활동, ESG,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정의

1. 자연기반 여가활동의 가치

자연기반 여가활동(nature-based leisure)은 

자연환경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해 레저·관광·
스포츠·체험활동 등을 수행하는 모든 유형의 

활동을 포괄한다. 예컨대 트레킹, 캠핑, 산악 

스포츠, 수상 스포츠, 생태관광 등이 이에 해당

하며, 이러한 활동은 현대인이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상실해 온 자연과의 접촉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김봉주, 2014). 이
것은 개인의 심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환경보전 의식과 책임 있는 소비를 학습할 기

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여

가 참여자는 자연과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데, 이는 여가활동 과정에서 제공되는 환경 관

련 정보와 메시지가 교육적 기능을 수행해 자

연보호 및 보존에 관한 신념을 고취하기 때문

이다(Thapa, 2010). 
이러한 경험을 통해 여가활동 참여자의 친환

경 태도와 의식이 강화되며, 나아가 실제 생활

에서 친환경 행동을 실천할 가능성도 높아진

다. 즉, 자연 기반 여가활동에 참여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개인의 친환경 의식 제고와 행동 수

행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와 더불어 여가 참여자는 여가활동이 

전문화 될수록 친환경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

고, 환경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발생한

다고 했다(Raynal et al., 2020; Anderson et 
al., 2011). 여가전문화는 친환경행동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때 직접적인 

영향이 아닌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 높은 

가치 평가 등을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된다

(Cooper et al., 2015; Guckian et al., 2018; 
Jeanson et al., 2021; 노재헌, 2012; 김종순 외, 
2016). 이는 자연기반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제

도적 관리가 친환경행동의 파급효과에 긍정적 

개입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연기반 여가활동은 최근 여가산업 내

에서도 특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주목

받는다. 숲, 산, 바다, 하천 등 풍부한 자연 자

원을 활용하는 관광·레저·체험 프로그램은 건

강·힐링·생태체험 등 현대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경제적 부가가치도 지속적으로 확

대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과 개인화된 여행·레저 트렌드의 확산으로, 자
연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맞춤형 서비스의 시

장 수요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인간의 

여가활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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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투어리즘(overtourism)과 같은 환경파괴의 

원인을 유발한다(Peeters et al. 2018). 이처럼 

자연 기반 여가활동은 산업적 측면에서 유망성

이 크지만, 동시에 자연 파괴나 지역사회 갈등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가능성도 높다. 

2. ESG의 개념과 특징

ESG는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로, 환경

(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를 포괄하는 개념이다(변영조, 우
승환, 2022; Galbreath, 2013). ESG의 개념은 

1970년대 초반, 사회적으로 의식 있는 투자자

들이 투자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영향을 평가

할 때 사회적 및 환경적 우려를 고려하기 시작

하면서 자리 잡았다(Richardson, 2009). 이후 

21세기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

다. 2004년 UN Global Compact가 발표한 

'Who Cares Wins' 보고서에서 ESG라는 용어

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기업의 사회

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이 높아지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UN Global 
Compact, 2004).
ESG 경영의 이론적 기반은 여러 학문 분야

의 개념과 이론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자 이론은 기업이 주주뿐

만 아니라 고객, 직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

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ESG 경영의 사회적 측면과 밀접하게 연

관되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이론은 기업

이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즉, ESG의 환경 측면과 관련이 

깊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기업 경영진의 의

사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일치하도록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변
영조, 우승환, 2022).

최근에는 ESG 경영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도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들

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ESG 활동

이 고객의 신뢰와 만족,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쳐 장기적인 수익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연구가 있다(Edmans, 2011). 또한 ESG 경영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된

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Au, Yang, Wang, 
Chen & Zheng, 2023).
이처럼 ESG 경영은 다양한 학문적 이론과 

연구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으며, 현대 기업 경

영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ESG 
하위요소별로 내포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은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탄소배출, 환경

오염, 에너지 효율화를 핵심적인 요소 삼고 있

다. 사회는 기업의 데이터 보호, 인권과 안전 

보장 및 다양성 고려, 지역사회와 협력 구축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무, 책임 등이 포함된

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는 환경과 사회 가치

를 기업이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신뢰

도 높은 이사회 구성, 감사기구 등이 요구되며, 
지속가능한 실현을 위해 투명한 조직구축이 중

요한 요소로 평가된다(산업자원통상부, 2021). 

3. 지속가능성과 ESG의 중요성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1987년 세계환

경개발위원회(WCED)에서 ‘현재와 미래 세대 

간의 공평한 활용’을 전제로 환경·경제·사회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정립된 개념이다. 이는 기

후 변화, 자원 고갈, 환경오염 등 복합적 위기

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이념으로, 각종 정책 

결정과 산업 경영에서 점차 필수 고려 요소로 

자리 잡았다. 
지속가능성은 환경, 사회, 경제적 요소가 조

화롭게 보전되고 발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기후 변화 대응, 자원 보전,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성장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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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가지며, 현대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한 핵심적인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개념이 실질적으로 적용되

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개념적 모호성에 문제가 있다. 지속가

능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정부, 기업, 지역사

회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어떤 기관은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반면, 다른 기관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우선

시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지속가능

성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며,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관

점이 아니라 개념 자체를 구성하는 본질적 속

성을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

능성의 내포를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장
석길, 2023). 

둘째, 이데올로기적 함의가 존재한다. 지속

가능성이 본래 환경 보전과 사회적 공익 실현

을 위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개발 논

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거나 기업 마케

팅 전략의 일부로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일부 

기업과 단체는 지속가능성을 표방하면서도 실

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기보다는 ‘그린워싱

(Green- washing)1’활용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속가능성의 

본래 의미를 약화시키고, 실질적인 실천보다는 

이미지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실천적 제한이 존재한다. 지속가능성

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더라

도, 경제성장과 환경 보호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자

1) 그린워싱(Greenwashing)은 기업이 실제로는 친
환경적인 경영 활동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으면
서도, 마치 환경 보호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환경부, 2021). 

연 보전을 우선하면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

고, 반대로 경제 개발을 강조하면 환경 훼손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반관계(trade- 
off)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모순된 개념으로 받

아들이는 시각도 존재한다(김민경, 박소희, 윤
여창, 2019).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정책 설계, 기술적 혁신,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방법과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이 단순한 구호나 원칙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서는 개념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정부

의 책임 있는 실행을 유도하며, 정책과 기술적 

수단을 정교화하는 노력이 필수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

화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환경적, 사회적, 경
제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

이 요구된다. 특히 지속가능성을 현실적 실행 

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실천

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ESG는 지속가능성을 기업 

활동과 조직 운영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경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조직이 장기적 가치 

창출과 환경·사회적 책임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ESG 지표를 경영 전략과 성과 평가에 적

극 도입하고 있으며(최재천 외, 2021; Myung, 
2024), 이는 지속가능성의 실천력을 높이는 주

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ESG의 핵심 요소는 환경(E), 사회(S), 지배

구조(G)로 구성되며, 각각 자원 효율성 및 기

후 변화 대응, 이해관계자 만족 및 지역사회 

기여, 그리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의미한다. 이 

세 요소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속가능

한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며, 특히 

산업화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무분별한 개발

과 소비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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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을 필수적으

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기업과 공공기

관에서도 ESG 경영을 실질적인 실행 방안으로 

채택하고 있다(Myung, 2024). ESG는 직접적

으로 세대 간 공평성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기
업과 경제주체가 이를 적극 도입·실천할수록 

지속가능성이 함께 제고되는 구조를 형성한다.
여가산업 또한 이러한 ESG 원칙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여가활동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

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에서 

폭넓은 수요를 창출하며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발

달과 건강·웰빙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여가

상품과 서비스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 

경제적 파급 효과도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그
러나 이윤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춘 무분별한 

개발은 환경 파괴, 지역사회 갈등, 불평등한 자

원 분배 등의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크며, 이
는 여가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장기적

인 성장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여가산업은 사회적 책임을 수용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균형 잡힌 경영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ESG 경영 원칙을 적극 도

입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특
히 여가산업은 본질적으로 자연 의존도가 높고 

지역 커뮤니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

에, ESG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ESG 경영을 통해 여가산업이 보다 책임 있

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속가능

한 여가산업을 동시에 구현하는 것이 현 시점

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궁극적으로, 환경 

파괴, 지역사회 갈등, 불평등한 자원 배분 등은 

여가산업이 무책임하게 운영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주요 문제들이다. 
따라서 여가산업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ESG 경영 원칙을 자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지

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여가산업이 ESG를 기반으로 

운영될 때, 환경 보전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 창출

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Ⅲ. ESG 도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연 
기반 여가활동 실행 전략

1. 자연기반 여가활동의 ESG 도입 방안

본 연구는 자연기반 여가활동의 미래 성장성

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 하고자 한다. 특히 ESG 개
념을 자연 기반 여가활동에 적용함으로써, 환
경(E) 보호와 자원 보전, 사회(S) 참여와 지역

사회 상생, 지배구조(G) 투명성과 책임성을 균

형 있게 달성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구체적으

로, 생태계 수용 능력(capacity)을 고려한 적정 

방문객 관리,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공정한 수익 배분 및 협동조합 모델 운

영 등은 모두 ESG 원칙을 실천하는 대표적 사

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자연 기

반 여가활동은 산업적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

에, 생태계 파괴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자연 기반 여가활동의 미래 성장성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ESG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자연 자

원과 지역사회를 보호·활성화하면서도, 행위 

주체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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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길이며, 궁극적으로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

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다. 또한 자연기반 여가활

동의 산업적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태계 

파괴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연기

반 여가활동의 지속가능성과 균형발전을 확보

하기 위한 ESG 전략구조를 다음 <그림1>과 같

이 제안 한다.

<그림 1> 여가활동의 ESG 전략구조

2. ESG요인별 세부전략  

1) 자연과 공존하는 여가(E)

전통적으로 여가는 개인의 휴식과 오락을 위

한 활동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현대적 여가는 단순한 소비적 활동을 

넘어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해

양 스포츠, 등산, 트레일 러닝, 어싱 요가, 
LNT(Leave No Trace), 플로깅과 같은 자연 기

반 여가 활동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

으므로, 이들 활동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

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자연과 공

존하는 여가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각 활동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➀ 해양 스포츠와 자연의 조화
해양관광과 레저 산업의 발전은 정부의 정책

적 지원과 대중의 관심 증대로 지속적인 성장

을 이루어왔다(장승현, 박종태, 2022; 장승현, 
오세복, 2016).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해양

레저스포츠가 국가적 성장 전략으로 부상하면

서 마리나 개발, 요트대회, 해양 스포츠 체험 

등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해양수산부, 
2004).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는 환경 훼손, 정
책적 특혜 논란, 지역사회 갈등 등 부정적인 

요소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박영수, 이상일, 
2013), 안전사고 발생 우려 역시 사회적 신뢰

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Kim, 
2024). 해양 스포츠는 스쿠버다이빙, 서핑, 카
약, 요트 등 다양한 종목을 포함하며, 자연환경

을 직접 활용하는 특성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해양 생태계 보

전과 스포츠 활동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 보호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해양 스포츠 운영을 위해

서는 우선 해양 보호구역 내 친환경 레저 전용

구역을 설정하고, 방문객 수를 조절하는 총량

제 및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여 자연 훼손을 최

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호초 보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교육을 강화하여 참가자들이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장비 또한 

친환경(재생 플라스틱 서핑보드, 생분해성 웻

슈트, 전기 요트 도입) 전환을 통해 탄소 배출 

저감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핑 및 카약 대회와 같은 대규모 행

사에서는 플로깅(Plogging) 이벤트를 병행하여 

해변 쓰레기 수거를 유도하고, 스쿠버다이빙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해양 쓰레기 제거 활

동을 추진함으로써 참가자들이 환경 보호의 주

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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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자연 기반 레저 활동과 지속가능성
해양레저스포츠뿐만 아니라 육상에서 이루

어지는 자연 기반 여가활동 또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최근 등산, 어싱2

(Earthing), LNT(자연에 흔적 남기지 않기: 
Leave No Trace)3, 플로깅4(Plogging)과 같은 

활동이 대중화되면서, 자연 속에서 신체적·정
신적 웰빙을 추구하는 여가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무분별하게 증가

하면 산림 훼손, 토양 침식, 야생 동물 서식지 

파괴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김호진, 
2022). 

예를 들어 등산과 트레일 러닝은 자연을 체

험하는 대표적인 야외 활동이지만, 탐방객 증

가로 인해 토양 침식, 생태계 교란, 쓰레기 문

제 등의 환경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탐방로 설계 방문객 총

량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보다 가장 중요한 것

은 활동하는 이들을 위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구체적으로 탐방로는 내구성이 높은 자연 재

료를 활용하여 조성하고, 취약 지역 보호를 위

해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또
한 사전 예약제 및 총량제 시스템 도입은 자연 

훼손을 방지하고, 탐방객이 일정 기준을 준수

2) 어싱(Earthing, 또는 접지)**은 신체가 지구의 자
연적 전하와 직접 접촉함으로써 생리적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Menigoz, et al., 2020).

3) LNT(Leave No Trace)는 흔적남기지 않기로, 야
외 활동 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인간의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한 윤리적 원칙과 7가지 실천 
지침을 의미한다. ➀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기, 
➁내가 머문 곳은 자연 그대로 남기기, ➂쓰레
기는 반드시 가져가기,➃자연이 원래 모습 그대
로 있도록 하기, ➄불 사용은 신중하게 하기, ➅
야생 동물을 존중하기, ➆다른 관광객 배려하기
(Simon & Alagona, 2009)

4) 플로깅(Plogging)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인 스웨
덴어 plocka upp과 영어 단어 jogging(조깅)의 
합성어로,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말
한다(최원석, 이혁기, 2024).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장비 사용을 촉진하

기 위해 재생 플라스틱 및 자연 분해 소재로 

제작된 등산 장비와 의류 사용을 장려하며, 탐방

로 입구에서 친환경 행동 가이드를 제공된다면 

자연 보호 의식이 강화 될 것이다. 화해야 한다. 
특히 LNT 교육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에게 자신

들의 행동이 자연생태계, 역사문화자원, 다른 탐

방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하여, 자원 

훼손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수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이주희, 2007). 이를 통해 탐방객

들이 자연을 소비하는 존재가 아닌 보호자로서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플로깅은 여가와 환경 보호를 

결합한 대표적인 활동이다. 이는 트레일 러닝, 
하이킹, 마라톤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는데,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플로깅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친환경 인증서 제공, ESG 
기여 포인트 적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방

치된 공원을 친환경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플로깅 코스를 개

발하는 것이 필요하다(홍재화, 2023). 최근 여

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맨발 

걷기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문수인, 2023), 
이는 도시 내 방치된 공간을 재활용하여 자연 

친화적 여가활동을 촉진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여가 활동을 통한 자연 보호 노력은 

단순한 환경 보전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활성

화와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플로깅과 지역 여행을 결합한 체험 상품을 개

발하여 친환경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

시에 도모하고 있었다(진주리, 2021), 이는 지

속가능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한 중요한 사례로 

보여주는 바이다. 궁극적으로, 자연과 공존하

는 여가 활동은 개인의 웰빙을 증진함과 동시

에 환경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



ESG 적용을 통한 자연 기반 여가활동의 지속가능성 고찰

159

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2) 지역과 함께하는 여가(S)

지속가능한 여가는 단순한 개인적 활동을 넘

어 환경 보호, 사회적 포용, 지역 경제 활성화

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

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친환경적이고 포용적

인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

하다. 또한 공유경제5(sharing economy), 지역 

여가문화 강사 활성화, 자연 친화적 여가프로

그램 개발, 지역 경제 연계 등의 접근을 통해 

여가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➀ 지역 여가서비스 공유경제 모델 구축
지역 사회 기반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

해 여가서비스 공유경제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여가 서비스 및 시설의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역 주민들의 여가문화 접

근성을 높이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 공공 여

가시설에서 친환경 레저스포츠 장비(재생 플라

스틱으로 제작된 서핑보드, 친환경 러닝화 등)
를 대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다면, 경제

적 부담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여가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➁ 지역 여가문화 강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 확대

지속가능한 여가활동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여가 문화 강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 강사는 주민들에게 친환경 여가 기술 및 

지속가능한 여가 문화를 교육하는 중요한 역할

을 하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여가 참여도

5) 공유경제(共有經濟)는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
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
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나눠쓰기"란 뜻이다
(매일경제, 2025.01.30. 인출)

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여가 문화를 선도한다. 
또한 환경 보호 교육을 포함한 여가 지도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강사들이 지역 주민들에

게 친환경 여가 실천 방법(LNT 원칙, 지속가

능한 장비 사용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지

속가능한 여가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➂ 자연 친화적 여가프로그램 개발 
자연환경을 활용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은 지

속가능한 여가 활동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략이

다. 예를들어 해안 지역에서는 해양 스포츠(서
핑, 카약, 패들보드 등)와 환경 보호 활동(플로

깅, 해양 쓰레기 수거 등)을 결합한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산악 지역에서는 트레일 러닝, 친
환경 하이킹, 어싱 등을 연계하여 자연 보호 

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LNT원칙을 기반

으로 한 탐방 및 여가 활동을 운영하면, 생태

계를 보존하면서도 지역 관광과 연계한 지속가

능한 여가 서비스 모델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를 통해 여가 활동이 자연 보호와 결합

되어 환경적 책임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

➃ 여가 서비스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여가 서비스는 지역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여가산업 육성을 위해 지

역 경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가 

서비스 스타트업 육성 및 친환경 레저 용품 개

발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와 지역 상권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여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

한 전략이다. 중요하게는 지역 스포츠 대회 참

가자들에게 지역 특산품을 제공하거나, 스포츠 

이벤트 수익의 일부를 지역 환경 보호 및 사회 

공헌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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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플로깅 행사 참가자나 친환경 스포츠 

장비를 사용하는 선수들에게 지속가능성 포인

트를 제공하여, 지역 내 친환경 제품 할인 혜

택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3) 책임을 다하는 여가(G)

책임을 다하는 여가는 환경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적 책임을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개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스포

츠와 연계한 지역 활성화 전략은 지속가능한 

여가 활동의 실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협

력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

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여가협동조합 운영, 공
정관광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여가 프로그램 개

발, 여가 서비스 공유경제 모델 도입, ESG 기
여형 여가 챌린지 운영,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지속가능한 여가 생태계 구축 등의 전략

이 요구된다.

➀ 지역사회 기반의 여가협동조합 운영
여가 산업은 자연 환경을 활용하는 활동이므

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

다. 최근 ESG경영이 여가산업에서 강조되면서, 
여가활동 또한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고

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

가활동이 지속가능한 여가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업, 공공기관, 환경 단체 

등이 협력하여 책임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

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투명한 거버넌스를 기

반으로 한 환경 보호, 지역사회 기여,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여가서비스 운영 전략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➁ 지역 기반 지속가능한 여가활동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여가 활동은 특정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첫째, 지역 사회, 지방정부, 환경 단체, 레저 스

포츠 기업이 협력하는 ‘여가활동 지속가능성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의 역할

은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시스템을 도입

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며, 
폐기물 재활용 및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정

책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에서 실시하는 레저 스포츠 이벤

트나 대회는 많은 인구를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018 FIFA 월
드컵 러시아의 경우,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57%가 교통 부문에서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국제 항공 이동에 의한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처럼 이러한 이동수단에 의한 탄소 배출은 

환경 오염이 높아지기 때문에, 탄소 배출 저감

을 위해 지역사회와 정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들어 대회를 운영을 위해 참가비 일부를 

환경 보호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식을 고려한다

던지, 행사장 내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장려 

또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를 권장하

는 것이다. 또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친환경 

소비 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역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여가활동 거

버넌스 체계는 환경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단순히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여가 문화를 형성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될 

때 여가활동은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성을 확

보할 수 있을 것이다.

➂ ESG 공시 의무화 및 운영 투명성 강화
여가활동의 일환인 레저 스포츠 기업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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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속가능한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ESG 공
시를 의무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

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과 민간 레저 

스포츠 기업은 친환경 운영, 지역사회 기여, 지
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도 ESG 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으며, UNFCCC(2024)는 스포츠 단체가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시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여가활동에서도 ESG 공시 기준을 

도입하고, 지속가능한 스포츠 운영 모델을 구

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류 내용

환경
(Environmental)

환경오염(탄소배출, 폐기물), 
자연과 공존

사회(Social)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인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

거버넌스(Governance)
환경 보호(탄소배출, 폐기물)에 

대한 평가지표,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적 책임

표 1. 여가에서의 ESG 공시 주요 내용 

➃ 여가산업 내 윤리적 경영 원칙 도입 및 
ESG 평가 지표 개발

여가산업이 책임 있는 여가 문화를 형성하려

면 윤리적 경영 원칙을 도입하고 ESG 평가 지

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가 서비스 

기업과 단체는 공정한 경영을 실천하고, 안전

한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방

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Henisz, Koller와 Nuttall(2019)은 기업의 

ESG 경영이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상승과 투

자 유치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하였으며, 이
러한 원칙이 여가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윤리적 경영 원칙을 도입한 여가서비

스 기업은 장기적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

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ESG 관점의 실행 전략은 기업

의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요소를 자연 

기반 여가활동 전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단순

한 이윤 창출을 넘어 장기적·지속가능한 가치

를 실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연 기반 여가활동의 지속가

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현실적 한계를 종

합 검토한 뒤, 모호한 지속가능성 개념을 ESG 
전략과 결합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환경·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 전략 구조를 제안함으로써, 자연 기반 

여가활동이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한 여가활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경(E), 사회(S), 경제(G)적 가치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는 ESG 기반 전략이 필수적이다. 해
양레저스포츠와 자연 기반 여가활동은 자원의 

소비를 동반하며, 무분별한 이용이 생태계 교

란, 환경오염,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

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

한 이용을 보장하는 총량제 및 사전 예약제 도

입, 친환경 장비 사용 확대, 환경 보호 활동과

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가 요구된다.
특히, 여가활동이 단순한 소비에서 벗어나 

환경 보호 및 사회적 책임을 내재화하는 방향

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양 스포츠 

및 산림 기반 활동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장비 사용을 의무화하고, 플로깅, 해양 쓰레기 

정화, 생태계 보호 캠페인과 같은 환경적 가치

를 반영한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환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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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여가 정책을 수립하고, 

ESG 기준을 반영한 법·제도적 지원을 강화하

며,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레저 산

업을 육성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

이 공존하는 여가활동의 실현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여가문화의 질적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기후 변화 대응 등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

한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자연 기반 여

가활동이 환경 보전, 지역사회 발전, 경제적 활

성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친

환경 구호에 그치지 않고 명확한 목표 설정과 

지속적 평가·피드백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공정한 이

익 분배가 보장될 때, 자연 기반 여가활동이 

지역사회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긍정

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자연기반 여가활동의 지속가능성을 ESG 
도입을 통해 고찰하였고 자연과 공존하는 여가

(E), 지역과 함께하는 여가(S), 책임을 다하는 

여가(G)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략

구조를 설정하였다.
종합해보면 자연 기반 여가활동의 지속가능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E), 사회(S), 경
제(G)적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전략적 접근

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ESG 
원칙을 반영한 정책적 개입을 통해 환경적 지

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

와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지

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 인증

제 도입과 책임 있는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

는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서는 현실적 도전 과제와 한계점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친환경 장비 사용 확

대’나 ‘ESG 공시 의무화’와 같은 정책이 도입

될 경우, 기업과 개별 활동 주체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해

결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친
환경 장비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의 인센티브 제

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ESG 공시 의무

화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

화된 ESG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간소화된 보

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입 과정에서 예상

되는 실질적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

고, 성공적인 정책 적용을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ESG 전략을 다양한 지역(산악, 해안, 도서 등)
과 여가활동 유형(트레킹, 수상스포츠, 생태체

험 등)에 적용하여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

등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을 연구하여 실

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

로, 본 연구가 제시한 ESG 기반 실행 전략이 

자연 기반 여가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

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실천적 기반이 되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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