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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purchasing characteristics of local agricultural products and processed products as well as evaluated

operation programs for Changnyeon festival participants. The purchasing rates of local agricultural products and processed

products at this festival were 63.6% and 49.1%, respectively, and the main purchased crops were onion (42.6%) and garlic

(20.7%). Drinks (43.6%) were highly purchased processed products. The recognition (95.3%) and preferences (98.4%) for

Changyeong local agricultural products were high at this festival. Subjects (72.5%) responded that public relations were

effective for sale at this festival, and evaluation of the operation program for the festival was 3.51±0.74 (total score 5 points).

Satisfaction with the experience event (37.7%) and exhibition event (33.6%) were high at this festival program, whereas

participants gave low rates for art exhibition and sale events of local agricultural products (16.2%), cooking education

(14.7%), direct education program (12.9%), and games (12.1%). This festival was an effective means of public relations,

although purchase effects were not significant.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festival is necessary for planning a program to

increase purch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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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95년 지역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농촌지역은 지역개발

수단의 일환으로 지역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 지역농특

산물의 홍보 및 판매 등의 마케팅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08). 이에 지역마케팅

의 수단이 되는 지역축제의 관광 이벤트화에 관심을 갖게 되

었는데, 실제로 지역축제 유형을 목적별로 분류하면 산업형

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테마별로는 특산물과 문

화, 전통분야가 차지하고 있다(Lee & Ahn 2012).

지역농특산물이란 지역의 특수한 토질, 기후 등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게 생산되는 상품을 말한다.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한 축제는 소비자를 생산지로 유인하여 지역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Kim 2006;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08; Kim et al. 2011).

2013년 문화관광축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축제 참가자의 소

비지출 유형별 구성비에서 쇼핑비(24.5%)는 식음료비(34.7%)

다음으로 중요한 지출품목이었는데, 이는 축제에서 지역농특

산물 판매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4).

그러나 일부 지역축제에서는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

화라는 근본적인 목적과는 달리 단순히 홍보와 전시효과만

을 노리고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축제 기획의 비전문성, 타

지역과의 내용적 비차별성, 지역의 고유특성과 동떨어진 행

사의 남발 등의 문제점으로 관광객 유치효과가 미비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Kim 2010; Kim et al.). 선행연구들에 따

르면(Lee & Ahn 2004; Jung & Kim 2012; Kim & Ahn

2012) 축제주제와 프로그램 내용 요인은 지역축제 방문객의

만족도와 재방문, 권유의사를 예측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만족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특산물의 인지도와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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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축제만족 중 특히 행사내용이 특산물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Cha & Her 2014; Her 2014). 그러므로 관

광객 만족을 위해서는 축제행사내용의 다양함과 재미, 특히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

험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이 소비지출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Baik 2012; Yoon & Yoo 2013). 따라서 지역농특

산물 마케팅을 위해서 개최되는 축제가 지역농특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매, 지역농특산물의 인지도와 선호도 변화에 미

치는 영향과 축제 운영프로그램과 실제 구매와의 관계를 알

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창녕군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고, 국내 최대의 자연 늪

인 우포늪과 화왕산, 부곡온천 등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

며, 양파와 마늘 등의 농특산물이 유명하다(Cha & Her

2014). 본 연구는 산업형이면서 지역농특산물을 테마로 하여

현재 8회째 개최되고 있는 창녕우포누리 농특산물 한마당축

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축제참가특성, 축제를 통한 지역농

특산물과 가공품 구매특성, 지역농특산물의 인지도와 선호도

변화, 축제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이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봄으로써 축제발전과 지역농특산물 판매촉진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수행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제 8회 창녕우포누리 농특산물 한마당축제 참

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축제행사장에서 2014년 10월

24~26일까지 3일간 총 1,0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979부

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일관성이 없거나 중요한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79부를 제외한 900부를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연구목적에 맞게 작성하여 성

인 2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수정한

후 완성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일반적 특성, 축제참가특성,

축제를 통한 지역농특산물과 가공품 구매특성, 그리고 지역

농특산물의 인지도와 선호도 변화, 축제에서 운영된 프로그

램 평가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결혼여부,

직업, 거주지역, 학력에 대해 명목척도로 조사하였다. 축제행

사 참가와 관련하여(Jang et al. 2008; Lee 2011) 본 축제에

참가한 횟수, 참가동기, 축제에 대한 정보원에 대해 알아보

았다. 농특산물 구매에 관한 연구(Ko et al. 2005; Jung

2009; Yoon 2010; An 2013)들을 참고하여 본 축제에서 지

역농특산물과 가공품 구매와 관련하여 구매여부와 구매품목,

가공품구매여부, 구매가공품 품목, 구매동기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그리고 본 축제활동을 통한 창녕지역 농특산물의 인

지도와 선호도 증가여부, 앞으로 구매여부, 본 축제가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방법인지에 대하여 알

아보았다. 본 축제에서 운영한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선행연

구(Kim & Ahn 2012; Lee & Ahn 2012)를 토대로 8항목

을 5점 Likert 척도법(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정말 그렇다)으로 구성하였다. 평

가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값이 0.928이

었다. 그리고 본 축제에서 가장 만족했던 행사와 앞으로 본

축제에서 지역농특산물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요

구도를 명목척도로 알아보았다.

3. 통계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들은 SPSS 18.0 program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조사자료 중 명목척도들은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고, 성별, 연령, 거주지역과의 관련

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test를 행하였다. 그리고 5점 Likert

척도로 조사한 사항들은 등간척도로 간주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로 나타내었고, 성별과 거주지역별로는 독립표본 t 검정

으로 하였으며, 연령별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평균의

차를 비교하여 Duncan 사후검정을 하였다. 지역농특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매를 더미변수화하고 축제운영프로그램이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stepwise방식으로 선형회귀분

석을 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은 내적 일관성을 나타

내는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

성이 58.4%로, 남성(41.6%)보다 더 높았고, 연령은 50대 이

상은 60.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30대 미만(20.0%),

40대(19.9%) 순이었다. 결혼여부에서 기혼이 85.2%로, 거의

대부분이었고, 직업은 주부가 34.2%로 가장 높았고, 회사원

(17.8%)이 다음을 차지하였다. 거주지역은 창녕이 58.9%이

었고, 타 지역이 41.1%이었다. 학력은 고졸(41.2%)과 대학(교)

졸(39.0%)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2. 축제참가특성

<Table 2>의 축제참가특성을 살펴보면 본 축제참가횟수와

참가동기, 본 축제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 모두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에 따라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였다(p<0.001). 본

축제 참가횟수에서는 처음 참가한 경우가 41.6%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4회 이상 참가한 경우도 25.9%로 높았다. 성별

로는 4회 이상 참가한 경우가 남성(19.8%)보다 여성(30.3%)

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는 2~3회 참

가한 경우(54.4%)가 절반 이상이었던 반면 4회 이상 참가한

경우는 2.2%로 저조하였던 반면 40대는 처음 참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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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와 4회 이상 참가한 경우(35.2%)가 높게 나타났고,

50대 이상은 항목에 따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거주지역으

로는 창녕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참가횟수가 더 높았다. 본

축제와 같이 외지관광객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비율이 높

은 것은 지역주민도 함께 즐기는 바람직한 축제로 정립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4).

축제 참가자의 동기와 욕구파악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

는 마케팅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관

심의 대상이 된다(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08).

Kim(2014)의 음식관광지 선택시 고려사항으로는 음식(69.6%)

이 볼거리(24.6%)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본 축제에

참가하게 된 동기로는 문화축제인 Jang et al. (2008)의 결과

와 같이 볼거리(48.8%)가 먹거리(22.0%)보다 더 높게 나타났

는데, 지역농산물 축제인 만큼 먹거리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별로는 남성은 편리한 교통편의 비율이 더 높았던 반

면 여성은 먹거리의 비율이 더 높았는데, Jang et al. (2008)

의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먹거리를 더 중요하게 생

각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는 편리한 교통편

(30.1%)의 비율이 높았으나 40대(64.2%)와 50대 이상

(50.1%)은 볼거리의 비율이 더 높았다. 거주지역별로는 창녕

지역은 볼거리(55.5%)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타 지역은 상대

적으로 먹거리(28.9%)와 편리한 교통편(17.0%)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관광객의 재방문과 추천 등

의 긍정적인 참여의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 관광객의 긍정적

인 참여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축제정보를 주민뿐만 아니

라 관광객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Kwon & Park

2013). 본 축제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를 보면 지인을 통해서

(35.0%)와 외부광고(24.1%)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Lee

(2011)의 연구에서도 축제정보탐색원천으로 가족·친구·동

료 등의 인적 정보원천(28.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인

터넷(13.3%)이 그 다음을 차지하여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

다. 성별로는 남성은 외부광고와 신문·잡지, TV·라디오

등에서 골고루 정보를 얻었던 반면 여성은 지인을 통해서 얻

는 경우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외부광고와 인터넷

검색에서 정보를 얻었던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TV·라디

오, 신문·잡지를 통한 정보획득비율이 더 높았다. 본 축제

참가자들의 연령이 50대 이상이 많은 만큼 매스컴을 적극 활

용하여 축제를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 거주지역별로는 창녕

지역은 지인들(37.3%)과 외부광고(34.6%)에서 정보를 얻었

던 반면 타 지역은 지인들(31.0%)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

(25.4%)과 신문·잡지(15.2%)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 본 축

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외부관광객과 젊은 층의 유치가 필요한데, 인터넷 홈페이지

나 웹서비스를 이용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요구된다

(Kim & Ahn 2012; Kwon & Park 2013).

3. 축제를 통한 지역농특산물과 가공품 구매특성

본 축제를 통한 지역농특산물과 가공품 구매특성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본 축제에서 지역농특산물을 구매한 비율

은 전체의 63.6%를 보여 Kim (2006)의 화천토마토축제에서

보인 구입비율인 70.1%보다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이(p<0.05), 연령으로는 50대 이상(p<0.001)이 더 많이 구매

하여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였으나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Kim et al. (2011)과 Cha & Her (2014)의 연

구에서도 여성의 구매율이 더 높았고, 높은 연령층에서 지역

특산물을 더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과 장·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판매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구매한 지역농특산물 품목은 양파(42.6%)가 가장 많았고, 마

늘(20.7%), 단감(13.4%) 순이었는데, Cha & Her (2014)의

연구에서도 양파구매경험(83.1%)이 마늘구매경험(70.1%)보

다 더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양파(54.6%)가 절반 이상으

로 많았으나 여성은 상대적으로 여러 품목들을 구매하였고,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는 양파 구매율이 74.4%로 대부

분을 차지하였으나 50대 이상은 마늘에서, 40대는 단감, 오

이, 토마토를 더 많이 구매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창녕지역

은 마늘구매를 더 많이 하였고, 타 지역은 오이의 구매비율

이 더 높았고,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로 관련성을 보였다

(p<0.001).

본 축제를 통한 지역농특산물 가공품을 구매한 비율은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Items Total

Gender
Male 374( 41.6)1)

Female 526( 58.4)

Age

(years)

≤30s 180( 20.0)

40s 179( 19.9)

≥50s 541( 60.1)

Marital status

Single 118( 13.1)

Married 767( 85.2)

Others 15( 1.7)

Occupation

Housewife 308( 34.2)

Officer 160( 17.8)

Self-management 111( 12.3)

Agriculture·Forestry·Fishery 103( 11.4)

Professional 64( 7.1)

Public official 56( 6.2)

Others 98( 11.0)

Residential

area

Changnyeong 530( 58.9)

Others 370( 41.1)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178( 19.8)

High school 371( 41.2)

≥College 351( 39.0)

Total 900(100.0)

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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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로, 지역농특산물 구매비율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Cha

& Her (2014)의 연구에서도 구매형태로 원래 식품의 형태가

66.7%이었고, 가공식품은 이보다 낮은 13.1%이었다. 성별로

는 여성이 더 많이 구매하였으나 관련성은 없었다. 연령별로

는 지역농특산물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구매비율

이 증가하였고,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였다(p<0.001). 거주지

역에서는 창녕지역보다 타 지역 참가자의 구매비율이 더 높

았으나 성별과 마찬가지로 유의적인 관련성은 없었다. 구매

한 가공품으로는 음료류(43.6%)가 가장 많았고, 장아찌류

(21.2%), 조미료류(14.7%)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장아

찌류와 조미료류를 더 많이 구매하였으나 여성은 음료류의

구매비율이 더 높았다. Lim (2008)의 연구에서도 섭취경험

이 있는 기능성 양파제품으로 양파즙과 같은 음료류가 가장

높았고, 여성이 더 많이 섭취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는 음료류와 빵·면류를, 50대로 갈수록 장아찌류와 조

미료를 더 구매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창녕지역은 음료류와

조미료류의 비율이 높았고, 타 지역은 장아찌류의 비율이 높

게 나타났다. 구매한 가공품과 성별(p<0.001), 연령별(p<0.01),

거주지역별(p<0.001)로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지역농특산물과 가공품의 구매동기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들(Ko et al. 2005; Yoon 2010)에서와 같이 품질이 좋아서

가 39.2%로 가장 높았고, 믿을 수 있어서(27.4%)와 가격이

저렴해서(23.4%)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낮은 가격과 믿을 수 있어서 구매했다고 하였고, 여성은 품

질이 좋아서라고 하였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는 판매자의

홍보로 구매한 비율이 24.7%로 높게 나타났고, 40대는 영양

소가 풍부해서라고 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격이 저

렴해서의 비율이 높아졌다. 거주지역에서는 창녕지역은 품질

이 좋아서(45.0%)가 높았던 반면 타 지역은 믿을 수 있어서

(39.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구매동기와 성, 연령,

거주지역은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였다(p<0.001).

4. 축제를 통한 지역농특산물의 인지도와 선호도 변화

<Table 4>를 보면 본 축제를 통하여 창녕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증가했는지에 대하여 그렇다가 각

각 95.3%와 98.4%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특산물 인지도는

축제에서 지역특산물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Kim

et al. 2011)인 만큼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는 의미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성별로는 인지도

와 선호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Cha & Her

(2014)의 연구에서도 양파와 마늘의 인지도와 선호도에서 성

별에 따른 유의적인 관련성은 없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인지도(p<0.001)와 선호도(p<0.05) 모두 100.0%를 보여 다

른 연령대와 차이를 보였고, 유의적인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거주지역별로는 창녕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인지도와 선호

도 비율이 더 높았고, 모두 관련성이 있었다(p<0.01).

전체의 92.3%가 향후 창녕지역 농특산물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Cha & Her (2014)의 연구에서도 양파와

마늘의 향후 구매의사가 각각 94.7%와 91.5%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실제 구매에서 비율이 더 낮았던 남성(98.1%)

이 여성(88.1%)보다 10% 정도 더 높은 구매의사를 보여주

었고, 관련성이 있었다(p<0.001). 한편 Han (2011)의 연구에

서는 여성의 구매의향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 본 연구

와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인지도와 선호도 증가에서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여 준 40대의 구매의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아 의외의 결과를 보였고, Han (2011)의 연구에

서는 연령별로 구매의사에 유의성이 없게 나타났으나 본 연

구에서는 유의성이 있었다(p<0.001). 지역적으로는 창녕지역

의 구매의사가 타 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p<0.01),

Lee & Suh (2011)의 연구에서는 외부방문객은 축제참가 동

기에 향토구매성 요인이 유의성을 보였으나 지역주민은 유

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본 축제가 창녕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었는가에 대해 전체의 72.5%가 그렇다고 하였고, 성

별로는 여성에서,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거주지역별로

는 창녕지역 거주자들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고, 모두 유의

적인 관련성을 나타내었다(p<0.05~p<0.01).

5. 축제 운영프로그램 평가

본 축제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51±0.74점이었고, 8개

항목들의 각 평균들도 모두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다른 축제에 비해 독특성

을 가지고 있다(3.58±0.89점)이었고, 내용이 수준급이다

(3.46±0.92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최고점 항목과

최저점 항목간의 점수차이는 크지 않았다. 전라북도 축제를

평가한 연구에서(Lee & Ahn 2012) 대부분의 축제에서 독특

성, 교육성은 높게 평가되었고, 다양성은 중간보다 약간 높

은 정도로 평가되었으며, 체험성과 오락성이 낮게 평가되었

다고 하여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전체 평균

은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아

니었다. 항목별로 보면 다른 축제에 비해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p<0.001), 프로그램이 다양하다(p<0.05)와 프로그램 내

용이 축제테마와 일치한다(p<0.05)에서는 남성의 점수가 여

성보다 더 높았던 반면 프로그램 규모가 크다에서는 여성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p<0.05). 연령별로 보

면 전체평균에서 40대가 30대 이하와 50대 이상에 비해 낮

은 점수를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8개 항목 중

에서는 4개의 항목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다른 축제에 비해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p<0.001)와 프로그램이 재미있다

(p<0.05)에서는 40대 점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낮았고, 프로그램 내용이 축제테마와 일치한다에서는 30

대 이하의 점수가 40대의 점수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



축제에서 지역농산물구매와 운영프로그램의 관련성 35

<
Ta

b
le

 4
>

 R
e
co

g
n
iti

o
n
, 
p
re

fe
re

n
ce

 a
n
d
 p

u
rc

h
a
se

 in
te

n
tio

n
 f
o
r 

lo
ca

l a
g
ri
cu

ltu
ra

l p
ro

d
u
ct

s 
o
f 
C

h
a
n
g
n

ye
o
n
g
 a

re
a

V
ar

ia
b
le

s
It

em
s

G
en

d
er

χ
2
 v

al
u
e

A
g
e 

(y
ea

rs
)

χ
2
 v

al
u
e

R
es

id
en

ti
al

 a
re

a
χ

2
 v

al
u
e

T
o
ta

l
M

al
e

F
em

al
e

≤
3
0
s

4
0
s

≥
5
0
s

C
h
an

g
n
y
eo

n
g

O
th

er
s 

In
cr

ea
se

 i
n
 r

ec
o
g
n
it
io

n
 

th
ro

u
g
h
o
u
t 

th
is

 f
es

ti
v
al

Y
es

3
6
0
(9

6
.5

)1
)

4
9
4
(9

4
.5

)

2
.0

6
7

1
7
1
(9

6
.6

)
1
7
9
(1

0
0
.0

)
5
0
4
(9

3
.3

)
1
4
.2

0
5

*
*
*

5
1
2
(9

7
.2

)
3
4
2
(9

2
.7

)
9
.7

1
0

*
*

8
5
4
(9

5
.3

)

N
o

1
3
( 

3
.5

)
2
9
( 

5
.5

)
6
( 

3
.4

)
0
( 

0
.0

)
3
6
( 

6
.7

)
1
5
(2

.8
)

2
7
(7

.3
)

4
2
( 

4
.7

)

T
o
ta

l
3
7
3
(4

1
.6

)
5
2
3
(5

8
.4

)
1
7
7
(1

9
.8

)
1
7
9
(2

0
.0

)
5
4
0
(6

0
.2

)
5
2
7
(5

8
.8

)
3
6
9
(4

1
.2

)
8
9
6
(1

0
0
.0

)

In
cr

ea
se

 i
n
 p

re
fe

re
n
ce

 

Y
es

3
6
5
(9

8
.6

)
5
0
7
(9

8
.3

)

0
.2

1
4

1
7
1
(9

6
.6

)
1
7
9
(1

0
0
.0

)
5
2
2
(9

8
.5

)
6
.6

1
8

*

5
1
7
(9

9
.4

)
3
5
5
(9

7
.0

)
8
.1

4
6

*
*

8
7
2
(9

8
.4

)

N
o

5
( 

1
.4

)
9
( 

1
.7

)
6
( 

3
.4

)
0
( 

0
.0

)
8
( 

1
.5

)
3
(0

.6
)

11
(3

.0
)

1
4
( 

1
.6

)

T
o
ta

l
3
7
0
(4

1
.8

)
5
1
6
(5

8
.2

)
1
7
7
(2

0
.0

)
1
7
9
(2

0
.2

)
5
3
0
(5

9
.8

)
5
2
0
(5

8
.7

)
3
6
6
(4

1
.3

)
8
8
6
(1

0
0
.0

)

P
u
rc

h
as

e 

in
te

n
ti
o
n

Y
es

3
6
7
(9

8
.1

)
4
6
1
(8

8
.1

)
3
0
.6

0
6

*
*
*

1
7
1
(9

6
.6

)
1
4
9
(8

3
.2

)
5
0
8
(9

3
.9

)
2
7
.2

7
3

*
*
*

4
9
8
(9

4
.5

)
3
3
0
(8

9
.2

)
8
.6

2
5

*
*

8
2
8
(9

2
.3

)

N
o

7
( 

1
.9

)
6
2
(1

1
.9

)
6
( 

3
.4

)
3
0
(1

6
.8

)
3
3
( 

6
.1

)
2
9
(5

.5
)

4
0
(1

0
.8

)
6
9
( 

7
.7

)

T
o
ta

l
3
7
4
(4

1
.7

)
5
2
3
(5

8
.3

)
1
7
7
(1

9
.7

)
1
7
9
(2

0
.0

)
5
4
1
(6

0
.3

)
5
2
7
(5

8
.8

)
3
7
0
(4

1
.2

)
8
9
7
(1

0
0
.0

)

P
u
b
li
c 

re
la

ti
o
n
 e

ff
ec

t 
fo

r 

sa
le

 t
h
ro

u
g
h
 t

h
is

 f
es

ti
v
al

N
o
t 

g
o
o
d

9
( 

2
.5

)
4
( 

0
.8

)

7
.2

2
6

*

8
(4

.4
)

3
(1

.7
)

2
(0

.4
)

1
6
.6

8
1

*
*

5
(0

.9
)

8
(2

.3
)

1
2
.0

1
0

*
*

1
3
(1

.5
)

F
ai

r
1
0
3
(2

8
.7

)
1
2
6
(2

4
.1

)
4
8
(2

6
.7

)
5
0
(2

8
.6

)
1
3
1
(2

4
.9

)
11

9
(2

2
.5

)
11

0
(3

1
.3

)
2
2
9
(2

6
.0

)

G
o
o
d

2
4
7
(6

8
.8

)
3
9
2
(7

5
.1

)
1
2
4
(6

8
.9

)
1
2
2
(6

9
.7

)
3
9
3
(7

4
.7

)
4
0
6
(7

6
.6

)
2
3
3
(6

6
.4

)
6
3
9
(7

2
.5

)

T
o
ta

l
3
5
9
(4

0
.7

)
5
2
2
(5

9
.3

)
1
8
0
(2

0
.4

)
1
7
5
(1

9
.9

)
5
2
6
(5

9
.7

)
5
3
0
(6

0
.2

)
3
5
1
(3

9
.8

)
8
8
1
(1

0
0
.0

)

1
) N

(%
)

*
p
<

0
.0

5
, 
*
*
p
<

0
.0

1
, 
*
*
*
p
<

0
.0

0
1

<
Ta

b
le

 5
>

 E
va

lu
a
tio

n
 f
o
r 

th
e
 o

p
e
ra

tio
n
a
l p

ro
g
ra

m
 in

 t
h
is

 f
e
st

iv
a
l

It
em

s

G
en

d
er

t 
v
al

u
e

A
g
e 

(y
ea

rs
)

F
 v

al
u
e

R
es

id
en

ti
al

 a
re

a

t 
v
al

u
e

T
o
ta

l

(N
=

9
0
0
)

M
al

e

(N
=

3
7
4
)

F
em

al
e

(N
=

5
2
6
)

≤
3
0
s

(N
=

1
8
0
)

4
0
s

(N
=

1
7
9
)

≥
5
0
s

(N
=

5
4
1
)

C
h
an

g
n
y
eo

n
g

(N
=

5
3
0
)

O
th

er
s 

(N
=

3
7
0
)

U
n
iq

u
en

es
s

0
3
.7

4
±

0
.8

0
1
)

3
.4

6
±

0
.9

2
4
.7

7
7
*
*
*

3
.7

1
±

0
.6

7
b
2
)3

)
3
.3

1
±

1
.2

3
a

3
.6

2
±

0
.8

4
b

1
0
.7

1
8
*
*
*

3
.5

5
±

0
.8

7
3
.6

1
±

0
.9

1
-0

.9
2
2

3
.5

8
±

0
.8

8

E
d
u
ca

ti
o
n
 e

ff
ec

ts
3
.5

7
±

0
.8

1
3
.5

7
±

0
.8

4
0
.0

8
1

3
.5

4
±

0
.7

2
3
.5

1
±

0
.7

7
3
.6

0
±

0
.8

8
0
1
.0

8
8

3
.6

3
±

0
.7

6
3
.4

9
±

0
.9

1
2
.5

1
9
*

3
.5

7
±

0
.8

3

V
ar

ie
ty

 c
o
n
te

n
ts

3
.6

2
±

0
.7

5
3
.5

0
±

0
.9

1
2
.1

5
4
*

3
.6

4
±

0
.7

6
3
.4

4
±

0
.9

8
3
.5

6
±

0
.8

3
0
2
.4

7
5

3
.6

0
±

0
.8

0
3
.4

8
±

0
.9

2
1
.8

9
6

3
.5

5
±

0
.8

5

C
o
n
si

st
en

cy
 w

it
h
 t

h
e 

th
em

e
3
.6

2
±

0
.9

5
3
.4

7
±

0
.9

9
2
.3

5
6
*

3
.6

8
±

0
.8

9
b

3
.2

9
±

1
.1

5
a

3
.5

6
±

0
.9

3
ab

0
8
.0

0
5
*
*
*

3
.5

8
±

0
.8

7
3
.4

6
±

1
.1

1
1
.7

9
2

3
.5

3
±

0
.9

8

S
at

is
fa

ct
io

n
 w

it
h
 e

x
p
er

ie
n
ce

 a
ct

iv
it
y

3
.5

1
±

0
.9

4
3
.4

8
±

0
.9

6
0
.5

4
8

3
.4

3
±

0
.8

7
3
.4

1
±

0
.9

1
3
.5

4
±

0
.9

9
0
1
.7

4
7

3
.5

7
±

0
.9

5
3
.3

8
±

0
.9

5
3
.0

2
4
*
*

3
.4

9
±

0
.9

6

S
at

is
fa

ct
io

n
 w

it
h
 e

n
te

rt
ai

n
m

en
t 

p
ro

g
ra

m
3
.5

4
±

0
.8

7
3
.4

5
±

0
.8

2
1
.5

1
5

3
.5

6
±

0
.6

9
b

3
.3

4
±

0
.8

6
a

3
.5

1
±

0
.8

8
b

0
3
.6

1
5
*

3
.5

4
±

0
.7

6
3
.4

1
±

0
.9

4
2
.2

6
6
*

3
.4

9
±

0
.8

4

S
at

is
fa

ct
io

n
 w

it
h
 t

h
e 

si
ze

 
3
.3

9
±

1
.0

0
3
.5

5
±

0
.8

8
-2

.5
2
9
*

3
.2

0
±

0
.8

6
a

3
.5

0
±

0
.7

3
b

3
.5

7
±

1
.0

0
b

1
0
.6

6
1
*
*
*

3
.6

0
±

0
.8

6
3
.3

1
±

1
.0

1
4
.5

2
1
*
*
*

3
.4

8
±

0
.9

3

V
al

u
ab

le
 c

o
n
te

n
ts

3
.4

9
±

0
.9

6
3
.4

3
±

0
.8

9
0
.9

9
2

3
.3

6
±

0
.8

8
3
.4

6
±

0
.7

1
3
.4

8
±

0
.9

8
0
1
.2

2
9

3
.4

8
±

0
.8

2
3
.4

3
±

1
.0

4
0
.7

4
8

3
.4

6
±

0
.9

2

T
o
ta

l 
3
.5

6
±

0
.7

6
3
.4

8
±

0
.7

2
1
.4

6
6

3
.5

2
±

0
.6

5
3
.4

1
±

0
.6

1
3
.5

5
±

0
.8

0
0
2
.4

8
6

3
.5

6
±

0
.6

2
3
.4

5
±

0
.8

7
2
.0

8
5
*

3
.5

1
±

0
.7

4

1
) V

al
u
es

 a
re

 M
ea

n
±

S
D

2
) 5

 p
o
in

t 
sc

al
e:

 1
=

st
ro

n
g
ly

 d
is

ag
re

e,
 2

=
d
is

ag
re

e,
 3

=
n
eu

tr
al

, 
4
=

ag
re

e,
 5

=
st

ro
n
g
ly

 a
g
re

e
3
) M

ea
n
s 

w
it

h
 d

if
fe

re
n
t 

le
tt

er
s 

ar
e 

si
g
n
if

ic
an

tl
y
 d

if
fe

re
n
t 

at
 α

=
0
.0

5
 b

y
 D

u
n
ca

n
’s

 m
u
lt

ip
le

 r
an

g
e 

te
st

*
p
<

0
.0

5
, 
*
*
p
<

0
.0

1
, 
*
*
*
p
<

0
.0

0
1



36 韓韓韓韓韓韓韓韓韓韓 Vol. 30, No. 1 (2015)

(p<0.001). 한편 프로그램 규모가 크다 항목에서는 30대 이

하보다 40대와 50대 이상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

타났다(p<0.001).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창녕지역이 타 지역

보다 운영 프로그램을 더 높게 평가하였고(p<0.05), 프로그

램이 교육적이다(p<0.05),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p<0.01), 프로그램이 재미있다(p<0.05), 프로그램 규모가 크

다(p<0.001) 모두에서 창녕지역의 점수가 더 높았다.

관광이 대중화되면서 과거의 정적인 관광에서 방문지의 특

정 활동에 참여하고, 체험하는 동적인 관광이 각광받고 있다

(Lee 2011). 그리고 체험을 통해 형성된 지역특산물 브랜드

태도는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im et al.

2014).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축제에도 체험행사

(37.7%)가 가장 만족했던 행사로 나타났고, 전시행사(33.6%)

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부속행사(14.7%)나 무대행사

(14.0%)는 낮게 나타나 이들 행사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성별로는 남성은 무대행사와 전시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던 반면 여성은 체험행사와 부속행사

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와

40대 보다 50대 이상에서 체험행사 보다는 전시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창녕지역 참가자

는 체험행사와 무대행사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타 지역 참

가자는 전시행사와 부속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 그

리고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로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p<0.001).

6. 운영 프로그램이 지역농특산물과 그 가공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

축제 행사내용이 지역농특산물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

고들(Cha & Her 2014; Her 2014)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축

제 프로그램의 어떤 요인들이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7>과 같이 R2

값이 0.084(F=25.929, p<0.001)로, 약 8.4%의 낮은 설명력

을 보였다. 자세히 보면 프로그램이 다양하다(p<0.001)와 프

로그램이 재미있다(p<0.01)는 회귀계수(β)가 음으로 좋지 않

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반면 프로그램 내용이 수준급이다

(p<0.001)는 양의 회귀계수(β)를 보였다. 운영프로그램과 지

역농특산물 가공품의 관련성은 R2값이 0.085(F=28.030,

p<0.001)로, 지역농특산물과 비슷한 설명력을 보였다. 채택

된 변수에서 프로그램 규모가 크다(p<0.001)만이 좋은 영향

을 미쳤고, 프로그램이 다양하다(p<0.001)와 다른 축제에 비

해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p<0.001)는 음의 영향을 미쳤다. 따

라서 지역농특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해서

는 프로그램의 다양화나 흥미위주 보다는 내용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7. 축제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지역농특산물 축제에서 농특산물의 판매를 높이기 위해서

는 축제 프로그램과 지역특산물에 대한 홍보, 마케팅, 판매

가 효율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이

<Table 6> Satisfied events in this festival

Items
Gender

χ2 value
Age (years)

χ2 value
Residential area

χ2 value Total
Male Female ≤30s 40s ≥50s Changnyeong Others 

Experience events 115(30.7)1) 223(42.6)

37.138

***

104(58.8) 97(54.2) 137(25.3)

95.817

***

231(43.6) 107(29.2)

58.222

***

338(37.7)

Exhibition events 139(37.3) 162(31.0) 32(18.0) 48(26.8) 221(40.9) 154(29.1) 147(40.1) 301(33.6)

Adjunctive events 42(11.1) 90(17.2) 17(9.6) 23(12.8) 92(17.0) 50( 9.4) 82(22.3) 132(14.7)

Stage events 78(20.9) 48( 9.2) 24(13.6) 11( 6.2) 91(16.8) 95(17.9) 31( 8.4) 126(14.0)

Total 374(41.7) 523(58.3) 177(19.7) 179(20.0) 541(60.3) 530(59.1) 367(40.9) 897(100.0)

1)N(%)

***p<0.001

<Table 7> Regression analysis of festival operational program on purchase of local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ir processed food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1) β t R2 F value

Purchase of local 

agricultural 

products

Constant -1.085 0.075 14.531***

0.084
25.929

***

Variety contents -0.156 0.025 -0.278 -6.153***

Valuable contents -0.139 0.029 -0.268 4.778***

Satisfaction with 

entertainment program 
-0.110 0.034 -0.194 -3.214***

Purchase of 

Processed 

food

Constant -0.626 0.078 -8.043***

0.085
28.030

***

Satisfaction with the size -0.180 0.022 -0.336 8.190***

Variety contents -0.121 0.026 -0.207 -4.620***

Uniqueness -0.095 0.024 -0.169 -4.030***

1)Standard error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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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어 진다(Kim et al. 2011; Kim et al. 2014). <Table

8>의 본 축제에서 지역농특산물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프로

그램 요구도를 보면 지역농특산물을 주제로 한 예술품 전시

및 판매(16.2%)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지역농특산물을 주제

로 한 요리(14.7%)나 직접교육(12.9%), 게임(12.1%)과 같은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농

특산물 주제의 경연대회(6.6%)나 공연(4.1%)과 같은 예술행

사에 대한 요구도는 낮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지역농특산

물과 그 가공품의 전시·판매와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

는 전시, 그리고 지역농특산물을 주제로 한 경연대회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던 반면 여성은 지역농특산물을 주제로 한 요

리교육, 직접교육, 예술품 전시 및 판매에 대한 요구도가 높

게 나타났고, 두 변수 간에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p<0.001).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는 지역농특산물을 주

제로 한 게임과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던 반면 40대에서는 지역농특산물을 주

제로 한 예술품 전시 및 판매와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

는 전시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한편 50대 이상에서는 게

임, 전시, 경연대회, 공연을 제외하고는 고르게 프로그램 기

획을 요구하고 있었다. 연령과 프로그램 기획 간에는 유의적

인 관련성을 보였다(p<0.001).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창녕지

역 사람들은 지역농특산물을 주제로 한 예술품 전시와 판매,

게임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반면 타 지역은 요리활동,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직접교육과 전시를 원하고 있었

다(p<0.001). 참가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요구도를 프로그

램 기획에 활용한다면 축제의 활성화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

으로 생각된다(Her 2010).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창녕우포누리 농특산물한마당축제 참가자를 대

상으로 축제참가특성, 축제를 통한 지역농특산물, 그 가공품

의 구매와 지역농특산물의 인지도, 선호도의 변화, 그리고 축

제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이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

로써 축제발전과 지역농특산물 판매촉진을 모색하는 기초자

료로 이용하고자 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들의 성별은 여성(58.4%)이 남성(41.6%)보다

더 높았고, 연령은 50대 이상(60.1%), 30대 미만(20.0%), 40

대(19.9%) 순이었다. 거주지역은 창녕이 58.9%이었고, 타 지

역이 41.1%이었다.

둘째, 축제에 처음 참가한 경우가 전체의 41.6%이었고, 4

회 이상 참가한 경우도 25.9%로 높았다. 축제참가동기로는

볼거리(48.8%)가 먹거리(22.0%)보다 더 높았다. 본 축제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를 보면 지인을 통해서(35.0%)와 외부광고

(24.1%)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본 축제참가횟수와 참가동기,

본 축제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 모두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에 따라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였다(p<0.001).

셋째, 본 축제에서 지역농특산물을 구매한 비율은 전체의

63.6%이었고, 성별로는 여성이(p<0.05), 연령으로는 50대 이

상(p<0.001)이 더 많이 구매하였다. 구매한 지역농특산물 품

목은 양파(42.6%)와 마늘(20.7%)이 많았다. 지역농특산물 가

공품의 구매비율은 49.1%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구매비율이

증가하였다(p<0.001). 구매한 가공품으로는 음료류(43.6%)가

가장 많았고, 구매한 가공품과 성별(p<0.001), 연령별(p<0.01),

거주지역별(p<0.001)로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지역농특

산물과 가공품의 구매동기에 대해서는 품질이 좋아서(39.2%),

믿을 수 있어서(27.4%), 가격이 저렴해서(23.4%) 순이었다.

넷째, 전체의 95.3%와 98.4%가 본 축제를 통하여 창녕지

역 농특산물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증가하였다고 하였

다. 그리고 향후 구매의사에 대해 전체의 92.3%가 구매하겠

다는 의사를 밝혔고, 남성이 여성보다(p<0.001), 창녕지역이

타 지역보다 더 높은 구매의사를 밝혔다(p<0.01). 또한 전체

의 72.5%가 본 축제가 창녕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효과

적인 홍보방법이라고 하였고,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50

대 이상, 거주지역별로는 창녕지역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p<0.05~p<0.01).

다섯째, 본 축제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한 결과 전

체평균은 3.51±0.74점(5점)이었고,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

목은 다른 축제에 비해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3.58±0.89점)

이었고, 내용이 수준급이다(3.46±0.92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거주지역별로 창녕지역이 타 지역보다 더 높은 점수

를 보였다(p<0.05). 본 축제에서 가장 만족했던 행사로는 체

험행사(37.7%)로 나타났고, 전시행사도 33.6%로 높은 비율

을 보였고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로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

였다(p<0.001).

여섯째, 축제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이 지역농특산물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한 결과 약

8.4%의 낮은 설명력을 보였고, 지역농특산물 가공품과의 설

명력도 8.5%로 비슷한 값을 보였다.

일곱째, 본 축제에서 지역농특산물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요구도를 보면 지역농특산물을 주제로 한 예술품

전시 및 판매(16.2%)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지역농특산물을

주제로 한 요리(14.7%)나 직접교육(12.9%), 게임(12.1%)과

같은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도 높게 나타났고, 성별, 연

령별, 거주지역간에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었다(p<0.001).

본 연구는 창녕이라는 한 지역의 농특산물과 축제참가자

를 대상으로 임의추출하여 연구를 진행하여서 결과를 일반

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

다. 본 연구를 통해 축제가 지역농산물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고, 홍보·판매하는 좋은 통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역농특산물과 그 가공품의 실제 구매율

은 높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설명력이 크지는 않았지만 축

제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축제참가자의 요구도를 반영하면서 특히 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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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년층을 대상으로 지역농특산물을 축제프로그램과 연

계시켜 실제 판매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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