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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fter Covid-19, wellness tourism has been spotlighted as an alternative to 

revitalize the tourism indust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 of wellness tourism for a more in-depth understanding of wellness 
tourism, and through this, we intend to suggest a research direction for wellness 
tourism. In this study, 78 wellness tourism related research papers published 
since 2011 were analyz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research related to 
wellness tourism is continuously increasing and research topics are gradually 
diversifying. However, since Covid-19, research on tourist behavior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proportion of quantitative studies is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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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ing. Therefore, in the future wellness tourism research,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research directions such as various topics and new 
research methods, and to expand the research base of wellness tourism through 
convergence with other academic fields.

Keywords: Wellness, Wellness Tourism, Content Analysis, Research Trend, 
KCI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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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 세계를 강타한 Covid-19로 인하여 2020년 이후 국제 관광산업은 큰 위기를 맞

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 세계적인 관광시장의 침체는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관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광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모색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요구는 국내 관광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정대영과 이수진, 2020).

이러한 위기 극복 노력의 하나로 한국관광공사는 Covid-19 이후의 관광트렌드로 
웰니스관광을 선정하여 그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별도의 웰니스관
광 부서를 두고 ‘몸과 마음의 면역 키우는 한국 대표 웰니스 관광지’와 같은 보도자료
를 통하여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하고 발표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21). 이러한 중
앙기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지방에서도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
다. 특히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2022년 제주특별자
치도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지역 웰니스 관광지를 4가지로 분류하여 분야별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하고 발표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제주관광공사, 
2021). 또한 국제적으로도 웰니스관광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관광산업으로서 
Global Wellness Institute는 2017년 웰니스관광에 대한 관광객의 지출 규모를 6,170
억 달러로 추산하였으며(Global Wellness Institute, 2018), 2019년 7,204억 달러로 
증가하여 관광객 지출 규모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한다(Global Wellness Institute, 
2021). 그러나 Covid-19로 인하여 웰니스관광 역시 큰 타격을 입고 2020년 기준 관
광객 지출 4,357억 달러를 기록한다. 이는 전년대비 39.5% 감소한 수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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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발생 직후 전 세계적인 봉쇄조치로 인하여 관광 자체가 불가능해진데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Global Wellness Institute, 2021). 

이처럼 Covid-19 이후 다시 강조되고 있는 웰니스관광은 2000년대 이후 등장한 
관광의 한 형태이다. 이는 웰니스관광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트렌드로서(문화체육관광부, 2017),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온 중요
한 트렌드로 자리매김하여 왔다(맹해영, 2021).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웰니스
관광은 이미 기원전부터 시작되어 오늘날에는 해수, 온천수, 진흙, 스파 등 휴식과 같
은 활동뿐만 아니라 미용과 피트니스를 위한 활동에도 초점을 맞춘 웰니스관광이 부
상하고 있다(박애경, 2021). 웰니스의 개념이 최적의 건강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노력의 과정(하경희, 2011)이라면, 웰니스 개념에 근
거하여 웰니스관광은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치유하기 위하여 수행
하는 관광으로 정의된다(Smith & Puczko, 2008). 또한 웰니스관광은 치유와 건강을 
목적으로 뷰티와 미용 및 스파와 휴양 등의 관광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하나이다(한국관광공사, 2016).

이러한 관광 분야에서의 웰니스관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흐름은 Covid-19로 인
하여 신체 및 정신건강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관광에서도 이러한 신체 및 
정신건강을 추구하려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이 주목받게 된 현 상황에 대한 원인으로 이해 할 
수 있다(고미영과 양영수, 2021). 또한 Covid-19 이후 더 많은 관광객들이 건강을 
의식하고 웰빙을 관광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게 되었다(캐슬러 다니엘, 2022).

이러한 웰니스관광의 성장과 함께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웰니스관광과 웰니스와의 관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연구는 부족하다고 
지적한 Smith & Diekmann(2017)은 웰니스관광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웰니스 관
광객의 경험을 깊이 연구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Dillette et al.(2021)은 온라인상에 
게시된 웰니스관광 경험에 대하여 프레임 워크 분석을 하여 신체적 웰니스, 정신적 
웰니스, 정서적 웰니스 환경적 웰니스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국내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구는 2011년 웰니스 투어리즘과 한방 의료관광에 대한 연구(하경희, 2011)를 시초
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구는 이후 웰니스 구성차원
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이충순과 정현영, 2015), 웰니스관광 모형 개발(유숙희와 이
훈, 2018), 웰니스 관광지 구축(유태규, 2019), 웰니스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신미
영과 나주몽, 2021)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또한 
웰니스관광의 성장에 따라 웰니스관광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웰니
스관광에 대한 연구동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특정 분야의 연구동향에 대한 내용분석은 연구의 흐름과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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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당 학문 분야의 향후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김정훈, 2021). 특
히 관광분야에서는 다양한 관광유형과 주제에 따라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이후석, 2019; 김세일과 
임화순, 2020; 김정훈, 2021; 장신이와 여영숙, 2021).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
재된 웰니스관광 연구 논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국내 웰니스관광 연구의 흐름
과 변화를 파악하고 향후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 국가
마다 웰니스관광 연구 시작 시기와 주요 관심 분야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해외 웰니
스관광 연구는 내용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 적용 가능한 분석유목(게재시기, 연구주제, 연
구방법, 자료수집 방법, 연구 지역, 키워드)을 도출하여 분석유목에 따라 웰니스관광 
연구 동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웰니스관광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웰니스관광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향후 연구과제 및 연구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웰니스관광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이 연구가 웰니스관광 연구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웰니스 관광 개념 및 연구 동향

웰니스라는 개념은 1959년 Dunn에 의해서 처음으로 정의되었다. Dunn(1959)은 웰
니스를 개인이 자신이 기능하는 환경 내에서 균형의 연속체와 목적 있는 방향을 유지
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것을 지향하는 통
합된 기능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웰니스의 초기 개념은 현재보다 추상적이고 기능
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으나 이후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하여 웰니스는 보다 
개념화되고 체계화 되어 갔다.

이러한 웰니스의 개념은 자신의 환경에 의존하며 몸과 마음, 정신의 전반적인 웰빙 
상태를 포함하는 건강한 상태로 보통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웰니스를 위하여 웰니
스적 삶을 추구하는데 웰니스적인 삶은 일상생활의 만족에 중요한 요소로 신체활동의 
피로를 회복하고 생활에서의 활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
레스나 갈등, 좌절감이나 정서적 불안을 감소시켜주며 자기개발을 통한 자아실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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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Voigt et al., 2010).
웰니스 연구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시도 중에서 Ardell(1977)은 웰니스를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웰니스를 신체건강, 영양, 스트레스 관리, 환경적 민감성 등 다섯 가
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Mueller & Kaufmann(2001)은 웰니스를 
관광 분야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웰니스란 건강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이상을 의미하며, 
건강에 대한 자기책임을 중심으로 생활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건강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웰니스의 핵심개념을 자기책임으로 보고 건강영역, 신
체영역, 마음영역, 유양영역, 사회적 관계, 그리고 환경적 민감성 영역으로 웰니스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Mueller & Kaufmann, 2001). 

이러한 웰니스와 웰니스관광은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어 왔다. 우선 한
국관광공사(2014)는 웰니스관광을 웰니스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관광을 통해 건
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로 정의하였다(한국관광공
사, 2014). 그리고 이진의 등(2015)은 웰니스를 최적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서 높은 수준의 건강과 삶을 지향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였으며, 유숙희와 
이훈(2018)은 웰니스관광을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여행을 떠나고 체류하는 것과 관련
된 모든 활동으로 건강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하였
다. 

국내 웰니스관광 연구가 시작된 2010년대 초반에는 한방 의료관광과 웰니스관광의 
관계(하경희, 2011)와 같이 의료관광과 웰니스관광의 관계에서 웰니스관광을 연구하
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웰니스가 관광객의 만족도와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장병주 등, 2012)도 이루어 졌으며 이러한 관광객의 만족도
와 행동에 대한 연구는 웰니스 관광연구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는 연구주제이다. 

초기 연구를 지나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구는 보다 다양해지게 된다. 우선 손은미 
등(2014)은 웰니스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선호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김병헌(2016)은 
웰니스관광 정책연구의 하나로 웰니스관광의 개념화,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웰니스 관광객의 행복지각 연구(이충순과 정현영, 2015)를 통한 행
동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구는 관광산업에 대한 
웰니스관광이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신용재, 2017)와 웰니스 관광의 개념모형을 
개발하려는 시도(유숙희와 이훈, 2018)로 이어졌으며 웰니스관광지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유태규, 2019)도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2020년 이후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웰니스관광에 대한 평가척도를 개발하려
는 연구(유숙희와 이훈, 2020)와 함께 웰니스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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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신미영과 나주몽, 2021)가 이루어졌다. 또한 기존의 웰니스관광에 대한 정책연
구는 단순히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해외 정책과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여 정책적 함의
를 찾아내려는 연구(김상윤, 2021)가 있었으며, 이러한 웰니스관광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방안이 탐색(안수현 등, 2021)되기도 하였다. 최근 연구에 있어서도 웰니
스 관광객의 행동 연구는 지속되었는데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연구(김지흔, 
2020)와 함께 주관적 행복감과 재방문 의도의 관계를 확인하려는 연구(박애경, 
2021), 그리고 웰니스 해양관광의 방문자 특성 및 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윤
혜진과 박경열, 2021), 그리고 웰니스 관광지 방문동기가 제약요인과 방문의도에 미
치는 영향 연구(고소연과 김철원, 2022)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
구는 최신 연구방법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김두산과 
이병철, 2022)도 이루어졌으며 최근 있었던 코로나 상황에 따라 웰니스 관광에서 코
로나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케슬러 다니엘, 2022)도 있었다. 

이러한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
었으며 웰니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따라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그 폭이 더 넓
어지는 등 사회 상황에 따라 다각도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2.2 관광분야 선행 연구 내용분석
선행연구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연구에 대한 연구로서 다양한 연구 분

야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또 하나의 연구주제이다. 이러한 연구 동향 분석은 다
양한 형태의 선행연구를 별도로 마련된 분류기준에 따라서 연구의 흐름에 대한 통계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경향성을 파악하는 연구 방식이다(조광익과 오민재, 
2017). 또한 이러한 연구 경향성 파악을 통하여 해당 연구 분야에서의 향후 연구 방
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연구 동향 분석에서는 대상 연구들의 연구주제
와 연구 방법론 등을 분석 당시의 시점에서 파악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
러한 연구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은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수준과 발전 정도를 제시하여 
향후 연구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어디인지를 쉽게 파악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박희준과 정유경, 2015). 연구동향 분석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주기적으로 연구동향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 
연구는 기존 연구자와 후속 연구자 모두에게 현재 연구 주제와 관련한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고 평가하게 함으로써 학술연구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다(차석빈 등, 2012; 최규환, 2003).

관광분야에서의 연구 동향 분석은 김정근(1990)의 관광학 연구 성향에 대한 고찰
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99년 이전의 초창기 관광학 연구 동향 분석은 관광학 일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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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 동향 분석이 대부분이었으며 양적 측면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
다. 그럼에도 김사헌(1997)은 이러한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하여 향후 학회지의 발전방
향을 제시하는 등 연구동향 분석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깊이 있는 연구를 계속하였
다. 2000년대에 들어와 진행된 내용분석 연구는 호텔, 마케팅, 이벤트 등 세분화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보다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규환(2003)은 관광
학 일반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부소영(2003)은 축제에 대한 연구들
을 중심으로 연구동향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서원석과 백주아(2009)는 관광 이
미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여 관광 연구 동향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관광학 연구의 업적에 
따라 관광 연구 동향 분석도 보다 다양한 관광분야로 확대되었다. 특히 이시기부터는 
세분화된 관광 분야에 대한 관광연구 동향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미경과 김보경 
(2014)은 한류관광을 대상으로 하여 관광연구 동향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김기영 
등(2016)은 스포츠관광과 관련된 관광 연구 논문들 대상으로 관광연구 동향분석을 
하였으며, 강숙영(2019)은 크루즈관광을 중심으로 하여 관광 연구 동향 분석을 실시
하였다. 또한 윤병국과 이은미(2012)는 한방 의료관광을 연구한 연구 논문을 대상으
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정승훈과 남윤섭(2015)은 해양관광을 주제로 하여 
연구 동향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이후석의 경우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인 생태관
광에 대하여 연구 동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 시기는 저비용항공사 등장 이후 
관광에 있어서 항공분야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많은 결과물을 내던 시기임에 따라 
항공분야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조주은과 최환석(2010)은 항
공분야 연구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 동향 분석을 하였으며 이어서 이주양과 차
석빈(2016)은 국내 항공 관련 논문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장 최근인 2020년 이후의 관광 연구 동향 분석은 기존의 다양화된 연구 주제와 
함께 빅데이터, 텍스트마이닝과 주제어분석, 소셜네트워크분석, 토픽모델링과 시계열
분석, 언어네트워크분석 등 내용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의 다양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김정훈, 2021). 특히 최신 연구 동향 분석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토픽모델링
(Topic Modeling)의 경우 관광분야의 연구동향 내용분석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
야의 연구동향 분석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석방법으로서, 단어들의 동시 등장을 확
률화 하여 토픽을 도출하고, 해당 토픽의 단어를 확인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의 디지
털화된 문헌연구에 적용되고 있다(오미애 등, 2017). 이러한 토픽모델링을 통하여 이
혜정과 윤기혁(2022)은 사회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학술연구 동향분석을 하였으며, 임
영희(2020)는 리더십과 관련된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토픽모델링 대신 키워드 분석만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연구 대상인 웰니스관광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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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이 토픽모델링을 할 정도로 충분히 축적되어있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의 관광연구 동향 분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 주제측면에서 이혜린

(2020)은 국내 시니어관광과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관광 연구 동향 분석을 하였으
며, 장신이와 여영숙(2021)은 해양관광과 관련된 논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
를 하였다. 김정훈(2021)은 최근 등장한 새로운 관광 연구 분야인 스마트관광을 대상
으로 관광 연구 동향 분석을 하였으며 이후석(2020)은 도시관광을 중심으로 관광 연
구 동향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윤동환과 김병용(2020)은 관광 연구가 아닌 관광 교
육과 관련된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 동향 분석을 하였으며, 정산설 등(2020)은 여행과 
스마트폰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중심으로 연구 동향 분석을 진행하여 연구 
범위를 더욱 다각화 시켰다.

이러한 관광 연구 동향 분석에 대한 연구 흐름은 전반적으로 관광연구에 대한 주제 
및 분야가 다양해지는 흐름에 발맞추어 동향 분석 또한 다양해 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분석 방법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기술통계 분석과 함께 새로운 분석기법이 
함께 시도되고 있다는 점도 동향 분석 연구에 있어서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
겠다. 이러한 관광분야 연구동향 분석과 관련된 주요 선행 연구는 <표 1>과 같다.

연도 주제 연구자
1999
이전

관광학 김정근(1990); 김사헌(1997)
여가 정병웅(1994)

2000
~

2009

관광학 최규환(2003)
여가 이진형과 심재명(2009)

마케팅 최자은(2002)
리조트/카지노 임은미(2004); 구도림 등(2007)
이벤트/축제 부소영(2003); 홍성화 등(2006)
관광 이미지 서원석와 백주아(2009)

2010
~

2019

관광학 김창식 등(2017)
마케팅 송재호와 김향자(2010)

호텔/카지노 박희준과 정유경(2015); 조광익과 오민재 (2017)
이벤트/축제 김창수와 장형빈 (2015) 

관광 유형
건강관광: 윤병국과 이은미(2012) 
해양관광: 정승훈과 남윤섭(2015) 
스포츠관광: 김기영 등(2016)

생태관광: 이후석(2019)
크루즈관광: 강숙영(2019) 

MICE 김학준 등(2016)
항공 산업 조주은과 최환석(2010); 이주양과 차석빈(2016)

2020
~

호텔 최우성(2020)
관광 개발 김세일과 임화순(2020) 
관광 교육 윤동환과 김병용(2020)

<표 1> 관광분야 연구 동향 분석 주요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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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3.1 분석대상 연구 논문

국내 학술지에 본격적으로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구논문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1
년 이후부터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학술지 중
에서도 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웰니스관광 관련 연구논문을 연구대상으
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대상 논문을 추출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웰니스관광으로 키워드 검색을 실시하였다. 키워드 검색에서는 웰빙관광과 같은 유사 
개념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웰니스관광만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웰니스관광 
으로 연구 대상이 한정된 논문을 본 연구의 연구 범위로 제한하고자 한 결과이다. 이
러한 검색 결과 162편의 학술논문이 검색되었으며, 검색된 162편의 학술논문에 대하
여 1차 확인을 거쳐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하여 중복하여 검색된 경우와 학술대회발표
자료집과 같이 정식으로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 70편을 제외하다. 1차 확인 후 
남은 92편의 논문에 대하여 다시 연구 대상인 등재지 또는 후보지가 아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6편을 2차로 제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논문을 직접 확인하여 논문의 제
목 또는 키워드에 웰니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논문 8편을 추가로 제외하였다. 이러한 3차
에 걸친 논문 선별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78편의 연구논문을 웰니스관광 연구동
향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최종 선정된 논문들 중에서 게재시점을 기준으로 71편은 등재지에 게재되었
으며 7편은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술지별로 등재지와 등재후보
지 구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게재시점에는 등재후보지였으나 그 이후에 등재지로 전환
된 경우가 많아서 학술지별 등재지와 등재후보지 구분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러한 
78편의 연구 대상 논문은 총 37개의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며 이는 <표 2>와 같다.

관광 분야 스마트관광: 김정훈(2021) 
해양관광: 장신이와 여영숙(2021)

도시관광: 이후석(2020)
시니어관광: 이혜린(2020)

스마트폰 정산설 등(2020)
친환경 행동 이남희와 김정헌(2021)

학술지명 게재 학술지명 게재 학술지명 게재 
<표 2> 연구대상 논문 게재 학술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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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 논문들은 관광학연구, 관광경영연구, 관광

레저연구, 호텔관광연구와 같은 주요 관광연구 관련 학회지에 많은 수가 게재되어 있
었다. 그리고 관광연구 관련 학회지가 아닌 경영연구 또는 산업연구, 학문융합와 관련
된 학회지에도 상당수의 논문들이 게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분석 유목 및 분석 방법 
이러한 연구 대상 추출 작업을 통하여 선정된 연구 논문에 대하여 내용 분석하기에 

앞서 분석유목을 정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연구동향에 대한 내용 분석에서 분석유
목은 분석단위로 이루어지는 분류 체계를 의미하며(장신이와 이영순, 2021), 이러한 
분석유목은 내용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진형과 심재명, 2009). 이 연구에서
는 분석유목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행연구(김세일과 
임화순, 2020; 장신이와 여영숙, 2021; 김정훈, 2021; 이혜린, 2020; 최규환, 2003; 
이남희와 김정헌, 2021)를 바탕으로 분석유목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분석유목
은 연구동향 내용분석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재시기, 연구주제, 
연구방법, 자료수집 방법, 연구 지역, 키워드이다.

분석유목 중 게재시기는 연구대상의 논문 편수와 전체 기간을 고려하여 구분되는데
(김세일과 임화순, 2020), 이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인 총 12년
을 3년씩 구분하여 ‘2011년부터 2013년’, ‘2014년부터 2016년’, ‘2017년부터 2019
년’, ‘2020년부터 2022년’ 총 4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주제는 한국연구재단(2016)의 학술연구분야 분류표를 활용하여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는 선행연구(장신이와 여영숙. 2021)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학술연구분야 분

편수 편수 편수
관광경영연구 7 관광레저연구 7 관광학연구 6
호텔관광연구 5 관광연구논총 4 이벤트컨벤션연구 4

관광연구 3 한국웰니스학회지 3 해양관광학연구 3
MICE관광연구 2 관광연구저널 2 동북아관광연구 2
한국융합학회

논문지 2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논문지 2 한국사진지리

학회지 2
호텔경영학연구 2 인문사회21 2

* 기타 학술지
  (1편 게재)

: Tourism Research, 관광진흥연구, 서비스경영학회지, 유통경영학회지, 
융합관광콘텐츠연구, 여가관광연구, 한국외식산업학회지, 조형디자인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호텔리조트연구, 
대한통합의학회지, 산업경제연구, 산업혁신연구, 아태연구, GRI 연구논총, 
지역산업연구, 한국도서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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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표의 대분류인 사회과학 분야 중 중분류인 관광학 분야 중에서 소분류명과 세분류
명에 해당하는 연구분야를 추출하였으며, 그 중 소분류에 해당하는 ‘관광학 일반’, ‘관
광경영/경제’, ‘관광마케팅/상품’, ‘관광객원’, ‘관광행동/심리’와 세분류명에 해당하는 
‘관광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내용에 맞게 재편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
로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유목은 세부적으로 ‘웰니스관광 일반(비교/모형/척도)’, ‘웰니
스관광 정책’, ‘웰니스관광 경제’, ‘웰니스관광 자원/마케팅’, ‘웰니스관광객 행동’, ‘웰니
스관광 종사자(행동/양성)’로 총 6개의 연구 주제로 구분하였다. 

분석유목 중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김정훈, 2021; 이혜린, 2020)를 참고하
여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 방법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양적 연구인지 다양한 연구 
자료를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질적 연구인지 구분하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연
구방법의 세부항목을 정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에 활용되는 주된 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집하였는지를 중
심으로 연구 내용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 연구의 경우 선행연구(최규환, 2003; 김세일
과 임화순, 2020)를 참고하여 ‘설문조사’, ‘문헌 연구’, ‘사례조사’, ‘심층인터뷰’, ‘빅데
이터’, ‘통계자료’로 총 6개의 세부 항목으로 자료수집방법을 구분하였다. 특히 한 연
구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자료수집 방식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경우는 연구 목적
과 가장 연관성이 깊은 핵심적인 연구 내용에 대한 자료 수집방식을 해당 연구의 자
료수집방식으로 연구자가 지정하여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분석유목 중 연구 지역은 연구의 주제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
어진 연구인지 아니면 특정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인 범위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구분하여 ‘지역 연구’와 ‘일반 연구’로 세부 항목을 정하였다. 단 연구 대상 
논문 중 일부 한국과 외국을 비교하는 연구가 있어 이 경우는 연구 지역을 별도 항목
인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 유목을 구성하였다.

끝으로 키워드는 연구논문에서 제시된 키워드를 분석하여 연구내용을 파악하는 것
으로 선행연구(이남희와 김정헌, 2021; 김정훈, 2021)에서는 일정 빈도 이상으로 출
현하는 키워드에 대한 빈도 분석 또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연구의 트렌드를 파악
하는데 주로 활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 논문에서 제시되는 키워드를 게재
시기 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연구 흐름의 변화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
석유목에 대한 구분과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해진 분석유목에 대하여 분석방법은 각 항목에 대한 빈도분석
과 분석유목들 간의 교차분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게재시기를 중심으로 나
머지 분석유목인 연구주제, 연구방법, 자료수집방법, 연구 지역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
과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나머지 분석유목인 연구방법, 자료수집방법, 연구지역을 비
교하는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 시기와 연구 주제에 따른 다양한 연구 내용분석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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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키워드는 각 연구논문에서 제시되는 키워드를 게재시기에 
따라 빈도분석 하여 연구에 주로 활용되는 키워드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
한 세부적인 분석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게재시기에 따른 분석
  - 연구주제
  - 연구방법
  - 자료수집방법
  - 연구지역

연구주제에 따른 분석
  - 연구방법
  - 자료수집방법
  - 연구지역

게재시기에 따른 
키워드 분석

<그림 1> 연구동향에 대한 내용분석 절차 

IV. 분석 결과
4.1 논문 게재시기에 따른 분석 

게재시기별로 연구주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 빈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주제로 선정된 웰니스관광 일반(비교/모형/척도), 웰니
스관광 정책, 웰니스관광 경제, 웰니스관광 자원/마케팅, 웰니스 관광객 행동, 웰니스
관광 종사자(행동/양성) 여섯 가지 연구 주제에 대하여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연구주제는 웰니스 관광객 행동으로서 총 45건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전체에 대

분석유목 내용 선행연구
게재시기 2011년 ~ 2013년, 2014년 ~ 2016년, 

2017년 ~ 2019년, 2020년 ~ 2022년 김세일과 임화순(2020)

연구주제
웰니스관광 일반(비교/모형/척도), 웰니스관광 정책, 
웰니스관광 경제, 웰니스관광 자원/마케팅, 
웰니스 관광객 행동, 웰니스관광 종사자(행동/양성)

한국연구재단(2016)

연구방법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김정훈(2021), 
이혜린(2020)

자료수집
방법

설문조사, 문헌 연구, 사례조사, 심층인터뷰, 
빅데이터, 통계자료

최규환(2003), 김세일과 
임화순(2020)

연구지역 지역 연구, 일반 연구 연구자
키워드 논문에 제시된 키워드 분석 이남희와 김정헌(2021), 

김정훈(2021) 

<표 3> 분석 유목 구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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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57.7%에 해당하는 비율로서 그동안 진행된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구는 웰니스관
광에 대한 관광객의 행동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어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연구주제는 웰니스관광 자원/마케팅에 대한 연구
로서 연구 건수는 9회로 이는 전체 연구의 11.5%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 다음으로
는 웰니스관광 일반(비교/모형/척도), 웰니스관광 정책이 동일하게 7건 연구되었으며 
웰니스 관광 종사자에 대한 연구가 6건, 끝으로 웰니스관광 경제에 대한 연구가 4건
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 내용 분석을 게재시기와 함께 살펴보면 웰니스관광 
연구 초창기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1건의 웰니스관광 정책에 대한 연구를 제
외하고 거의 모든 연구가 웰니스관광객 행동에 대한 연구 인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즉 웰니스관광 연구는 관광객의 행동이나 심리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초
반 관광객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연구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어서 
2014년부터 2016년 기간에는 여전히 관광객 행동 연구가 전체 연구의 60% 가량을 
차지하며 연구의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때는 웰니스 관광 자원과 마케팅에 대
한 연구도 약 27%를 차지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웰니스 관광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웰니스관광 
연구에 있어서도 관광객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이나 이를 활용한 마케팅
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외에도 이 시기는 
웰니스 관광에 대한 기본 연구를 비롯하여 정책연구와 종사자에 대한 연구 등 점차 
연구주제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로 이는 다시 말해 연구 주제의 
다양화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볼 수가 있다.

이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기는 연구의 횟수는 줄었지만 연구 주제 측면
에서는 어느 시기보다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기존의 웰니스 관광객 행
동에 편중된 연구주제에서 벗어나 웰니스관광 일반(비교/모형/척도), 웰니스관광 정
책, 웰니스관광 경제, 웰니스관광 자원/마케팅, 웰니스 관광객 행동, 웰니스관광 종사
자(행동/양성) 여섯 가지 주제의 연구가 비교적 편중 없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가 있겠다. 이는 웰니스관광에 대한 관심이 새로운 관광 형태에 대한 호기심에서 독
자적인 관광 형태에 대한 인식으로 자리 잡은 단계로서 이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연
구가 폭넓게 진행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가장 최근인 2020년부터 2022년 기간 동안에는 다시 웰니스 관광객 행동에 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로서 직전 시기와 비교하여 보면 다른 주제에 대한 연
구가 감소하였다고 하기 보다 다른 주제에 대한 연구는 유지가 된 반면 웰니스 관광
객 행동/심리에 대한 연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해당 기간이 
Covid-19로 인하여 전세계 경제, 사회활동이 중단된 시기로서 그 결과 새로운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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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혹은 Covid-19에 대한 관광객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에 대한 흐름이 웰니스관광 연구에도 영향을 
미쳐 Covid-19에 따른 웰니스관광에 대한 관심 증가와 웰니스 관광객 행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이어서 연구 방법을 기준으로 내용분석을 하면 그동안 이루어진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구는 양적연구가 71.8%로 28.2%를 차지한 질적 연구에 비하여 월등히 많이 수행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재시기를 기준으로 이를 다시 분석하여 보면 2011년부터 
2013년, 2014년부터 2016년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 이렇게 3가지 시기에는 양
적 연구가 질적 연구에 비하여 더 많이 수행되었으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기
에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유사한 수준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해당 시기에 이루
어진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구가 연구주제 측면에서 다양화가 이루어진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연구주제가 다양해짐에 따라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질
적 연구도 많이 수행된 결과로 판단된다. 

자료수집방법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루어진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설문조
사를 활용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설문조사는 전체의 
62.8%를 차지하여 자료수집 방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문헌연
구(11.5%), 사례조사(9.0%)가 뒤를 이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문조사의 경우 대부분 관광객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수집 방법이었으며 
그 결과 관광객 행동 연구가 연구의 주를 이루었던 시기에는 설문조사를 활용한 연구
가 많이 이루어졌다. 다만 연구의 주제가 다양했던 시기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기에는 설문조사보다 심층 인터뷰와 사례연구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지역의 경우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인지 아니면 지역에 상관없이 진행
된 연구인지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에 상관하지 않은 일반적인 연구가 57.7%
를 차지하여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39.7%)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로 국내와 해외를 비교하는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다. 

이처럼 게재시기 별로 살펴본 웰니스관광 연구 동향 내용분석은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우선 연구 주제별로 살펴보면 게재시기 전체적으로 관광객 행동에 대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가 그리고 자료수집방법은 설문
조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끝으로 연구 지역도 특정 지역에 대한 연구
보다는 지역을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게재시기 별로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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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2011
~ 2013

2014
~ 2016

2017
~ 2019

2020
~ 2022 합계(%)

1. 양적 연구 7 16 7 26 56(71.8)
2. 질적 연구 1 6 8 7 22(28.2)

합계(%) 8(10.3) 22(28.2) 15(19.2) 33(42.3) 78(100.0)

<표 4> 게재시기 별 웰니스관광 연구 방법

자료수집방법 2011
~ 2013

2014
~ 2016

2017
~ 2019

2020
~ 2022 합계(%)

1. 설문조사 7 16 5 21 49(62.8)
2. 문헌연구 1 3 3 2 9(11.5)
3. 사례조사 - 2 2 3 7(9.0)
4. 심층인터뷰 - 1 3 2 6(7.7)
5. 빅데이터 - - - 2 2(2.6)
6. 통계자료 - - 2 3 5(6.4)

합계(%) 8(10.3) 22(28.2) 15(19.2) 33(42.3) 78(100.0)

<표 5> 게재시기 별 웰니스관광 자료수집방법

연구 지역 2011
~ 2013

2014
~ 2016

2017
~ 2019

2020
~ 2022 합계(%)

1. 일반 연구 6 11 11 17 45(57.7)
2. 지역 연구 1 11 4 15 31(39.7)
3. 기타 1 - - 1 2(2.6)

합계(%) 8(10.3) 22(28.2) 15(19.2) 33(42.3) 78(100.0)

<표 6> 게재시기 별 웰니스관광 연구 지역

연구 주제 2011
∼ 2013

2014
∼ 2016

2017
∼ 2019

2020
∼ 2022 합계(%)

1. 웰니스관광 일반 - 1 2 4 7(9.0)
2. 웰니스관광 정책 1 1 3 2 7(9.0)
3. 웰니스관광 경제 - - 1 3 4(5.1)
4. 웰니스관광 자원/마케팅 - 6 3 - 9(11.5)
5. 웰니스 관광객 행동 7 13 3 22 45(57.7)
6. 웰니스관광 종사자 - 1 3 2 6(7.7)

합계(%) 8(10.3) 22(28.2) 15(19.2) 33(42.3) 78(100.0)

<표 7> 게재시기 별 웰니스관광 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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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주제에 따른 분석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구를 연구주제에 따라 살펴보면, 우선 연구방법에 있어서 양

적연구의 경우는 관광객의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대부분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양적 연구가 관광객의 행동연구에 편중되어 진행된 반면 질적 연구는 웰니스관
광 일반과 웰니스관광 정책 그리고 웰니스관광 자원/마케팅 부분에서 유사한 비중으
로 진행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의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구가 관광객
의 행동 연구에 대한 내용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자료수집방법을 연구 주제에 따라 분석하여 보면 설문조사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관
광객 행동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수집방법이었으며 문헌조사의 경우는 웰니스 관광 일
반에 대하여 주로 활용된 자료수집방법이었음을 확인되었다. 이어서 사례조사는 웰니
스관광 정책과 웰니스관광 자원/마케팅, 그리고 웰니스관광 종사자에 대한 연구에서 
다양하게 활용된 자료수집 방법이었으며 심층인터뷰의 경우는 웰니스관광 정책 연구
에서 주로 활용된 연구방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웰니스관광 경제 분야에서는 대부
분 통계자료를 통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으며 끝으로 빅데이터 분
석의 경우 대부분 관광객 행동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 자료수집 방법임이 확인되었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 주제를 연구 대상지 별로 분석하여 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는 주로 관광
객의 행동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진
행한 연구는 관광객 행동 연구뿐만 아니라 웰니스관광 일반, 웰니스관광 정책, 웰니스
관광 자원/마케팅 등 다양한 연구 주제에 적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연구 주제 별로 살펴본 웰니스관광 연구 동향 내용분석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다. 우선 연구 방법 별로 살펴보면 웰니스 관광객 행동 연구와 웰니스관광 경
제 분야는 양적 연구가 절대적이지만 그 이외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는 질적 연구가 
더 우세하였다. 그리고 자료수집방법은 웰니스 관광객 행동 연구의 경우 대부분 설문
조사를 통하여 자료 수집이 이루어 졌지만 그 이외의 연구 주제는 다양한 자료수집방
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지역의 경우는 대부분의 연구 주제
가 일반 연구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반면 웰니스관광 자원/마케팅과 웰니스 관광객 
행동 연구는 일반 연구와 지역 연구가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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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지역 일반 정책 경제 자원
/마케팅

관광객 
행동 종사자 합계(%)

1. 일반 연구 7 5 3 5 21 4 45(57.7)
2. 지역 연구 - 1 1 4 23 2 31(39.7)
3. 기타 - 1 - - 1 - 2(2.6)

합계(%) 7(9.0) 7(9.0) 4(5.1) 9(11.5) 45(57.7) 6(7.7) 78(100.0)

<표 8> 연구 주제 별 웰니스관광 연구지역

자료수집방법 일반 정책 경제 자원
/마케팅

관광객 
행동  종사자 합계(%)

1. 설문조사 1 - - 2 43 3 49(62.8)
2. 문헌연구 5 2 - 1 - 1 9(11.5)
3. 사례조사 - 2 - 3 - 2 7(9.0)
4. 심층인터뷰 1 3 - 2 - - 6(7.7)
5. 빅데이터 - - - - 2 - 2(2.6)
6. 통계자료 - - 4 1 - - 5(6.4)

합계(%) 7(9.0) 7(9.0) 4(5.1) 9(11.5) 45(57.7) 6(7.7) 78(100.0)

<표 9> 연구 주제 별 웰니스관광 자료수집방법

연구 
방법 일반 정책 경제 자원

/마케팅
관광객 
행동  종사자 합계(%)

1. 양적 1 - 4 3 45 3 56(71.8)
2. 질적 6 7 - 6 - 3 22(28.2)
합계(%) 7(9.0) 7(9.0) 4(5.1) 9(11.5) 45(57.7) 6(7.7) 78(100.0)

<표 10> 연구 주제 별 웰니스관광 연구 방법

4.3 키워드에 따른 분석 
연구대상 논문 78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는 총 366개였다. 이러한 키워드 

중 많은 수는 웰니스 또는 웰니스관광이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분석을 위하여 키워
드 중 웰니스 또는 웰니스관광인 키워드 총 94개를 제외한 나머지 키워드 272개를 
대상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키워드 분석은 게재시기 별로 해당 키워드
가 등장하는 빈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해당 게재시기에 단순히 1
회 등장하는 키워드의 경우는 빈도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2회 이상 등장하는 키워드
를 중심으로 키워드의 등장빈도를 확인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게재시기 별로 살펴보면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구 초기 단계인 2011년에서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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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여가만족, 삶의 질, 생활만족과 같은 키워드의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연구 초기 단계에 웰니스관광이 일반화되기 전 단계에서 웰니스관광을 설명하기 
쉬운 용어인 삶의 질이나 여가 또는 생활에 대한 키워드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려
고 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어서 2014년에서 2016년에는 이전 시기와 유사하게 생활
만족이나 삶의 질과 같은 키워드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시기에
는 앞선 키워드 이외에도 동기 또는 만족도와 같은 관광객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주
로 사용되는 키워드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는 해당시기에 
관광객의 행동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점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이다. 다음으로 2017년에서 2019년에는 치유관광, 의료관광, 건강관광과 같은 웰니스
관광과 유사한 개념의 키워드가 많이 등장한다. 이러한 변화는 해당 시기에는 기존의 
관광객에 대한 행동연구가 아니라 웰니스관광에 대한 개념 및 정책과 같은 다양한 주
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연구흐름의 변화를 추측해 
볼 수가 있다. 끝으로 2020년에서 2022년은 만족, 동기, 재방문, 행동의도와 같은 관
광객의 행동연구를 나타내는 키워드가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ovid-19 이후 다시 관광객의 행동에 대한 연구가 증가
한 점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처럼 게재시기 별 주요 키워드의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앞선 분석에서 나타
난 게재시기별 연구주제의 변화 양상과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가 있다. 이는 키워드
에 대한 빈도분석을 통하여서 연구 흐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키
워드 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연구흐름의 변화는 연구주제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게재시기 주요 키워드
2011~2013 여가만족(3), 삶의 질(3), 레저스포츠관광활동(3), 생활만족(2), 

의료관광(2), 전문화(2)
2014~2016 행복감(4), 생활만족(4), 삶의 질(4), 동기(4), 의료관광(4), 만족도(3), 

음식관광(3), 충성도(3), 힐링(3), 여가만족(2)
2017~2019 치유관광(4), 의료관광(3), 힐링(3), 스트레스(3), 건강관광(3), 스파(2), 

삶의 질(2), 주관적 행복감(2)
2020~2022 만족(10), 동기(6), 재방문(6), 행동의도(3), 주관적 행복감(2), 몰입(2), 

트랜스포메이션(2), 농촌관광(2), 서비스품질(2)

<표 11> 연구 주제 별 웰니스관광 연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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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웰니스관광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새로운 관광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 왔다. 웰빙 또는 힐링으로 대표되는 라이프 밸런스를 중시하는 생활 방식
과 함께 의료관광, 건강관광 등 관광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려는 관광
객의 욕구가 맞물려 웰니스관광은 관광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흐
름은 Covid-19로 인한 관광산업의 침체와 회복 속에 더욱 확고한 흐름으로 자리 잡
았으며, 웰니스관광이 관광산업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는 동안 웰니스관광을 학
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시도가 이어져왔다. 그 결과 웰니스
관광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주제에 걸쳐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
으며 이러한 웰니스 관광에 대한 연구 또한 관광연구의 새로운 흐름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웰니스관광이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웰니스관광 연
구에 대한 동향을 검토하고 분석하려는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웰
니스관광 연구 논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국내 웰니스관광 연구의 흐름과 변화
를 파악하고 향후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관광분야
에서 시도된 다양한 연구동향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이후석, 2019; 김세일과 임화
순, 2020; 김정훈, 2021; 장신이와 여영숙, 2021)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석유목을 선정하여 2011년 이후 발표된 웰니스관광 관련 연구논문을 대
상으로 연구동향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동향 분석은 KCI등재지 또는 KCI등
재후보지에 게재된 웰니스관광 관련 논문 78편에 대하여 게재시기, 연구주제, 연구방
법, 자료수집방법, 연구 지역, 키워드를 중심으로 빈도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2011년 이후 웰니스관광과 관련된 논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Covid-19과 맞물려 그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Covid-19 이후 웰니스관광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됨에 따른 결과
로 보이며 특히 Covid-19 이후 웰니스관광과 관련된 연구 주제 중 관광객의 행동에 
관한 내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게재시기에 따른 웰니스관광 연구 주제를 살펴보면 전체 게재시기
에 관광객 행동에 대한 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 방법 측면에서
는 양적 연구가 그리고 자료수집방법은 설문조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역에 있어서도 특정 지역에 대한 연구보다는 지역을 정하
지 않은 일반적인 연구가 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 주제에 따른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웰니스 관광객 행동 연구와 웰니스관광 경제 분야는 양적 연구
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이외에는 질적 연구가 더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리고 자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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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방법에서 웰니스 관광객 행동 연구의 경우 설문조사를 활용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
며 나머지 연구 주제는 다양한 자료수집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
으로 연구 지역의 경우는 대부분의 연구 주제가 일반 연구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
으나 웰니스관광 자원/마케팅과 웰니스 관광객 행동 연구는 일반 연구와 지역 연구가 
비슷한 비중으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 및 제언
을 도출하였다. 우선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구는 Covid-19와 맞물려 연구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양적 성장은 Covid-19가 완전히 종식되지 못한 현 상황에
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관광객 행동에 
대한 연구의 확대만으로는 웰니스관광에 대한 학문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구의 양적 확대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연
구 주제의 발굴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관광객 행동 연구 중심의 
웰니스관광 연구는 설문조사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하지만 관광 연구의 
조사방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웰니스관광 연구에 있어서도 보다 최신의 자료수집방법
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웰니스관광과 관련된 연구는 관광학 관련 학
술지뿐만 아니라 경영, 유통, 융합학문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지에서 게재가 되고 있
다. 이는 웰니스관광이 단순히 관광분야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웰니스관광의 학문적 저변 확대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타학문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웰니스 개
념 자체가 관광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웰니스관
광도 관광분야에 국한하여 연구하기보다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융합을 시도한다면 이
를 통하여 보다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금까지
의 웰니스관광은 관광객 행동연구나 개념연구와 같이 이론적 측면의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웰니스관광이 관광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관광트렌드를 
고려할 때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러한 접
근을 통하여 관광산업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최
근 증가하고 있는 웰니스 관광객 행동에 대한 연구를 실제 관광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웰니스관
광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같이 관광산업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연구주제의 발굴
과도 연결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용적 연구를 통해 웰니스관광 연구가 관광산
업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을 통하여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
행되어온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구의 흐름과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웰니스관광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주제나 새로운 연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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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같은 연구방향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와 함께 타 학문분야와의 적극적인 융합
을 통해 웰니스관광의 연구 저변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의 효용성 측면에서 웰니스관광을 통하여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주제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물론 연구방법 측면에서 본 연구
는 토픽모델링과 같은 다양한 분석방법의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이
러한 한계점은 향후 연구를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하겠다. 이러한 논의 
결과와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웰니스관광 연구가 웰니
스관광의 성장과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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