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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후 위기, 탄소중립, 미

세먼지 등과 같은 이슈들은 환경문제가 전 세계인이

직면한 공동의 해결 과제 중 하나라는 점을 방증한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영향은 관광산업에

서도 예외는 아니다. 기존의 대중·대량 관광에 기반한

관광개발은 관광지의 자연 생태계 훼손, 대량 쓰레기

발생,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등 여러 부정적 결과들을

야기하였다. 그 후 이러한 문제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

안관광 개념이 논의되기 시작되었으며 생태관광도 대

안관광의 일환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환경 이슈에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한 생태관광객의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 조절변수로서의 지속가능지능을 중심으로

A Study on Behavioral Intention of Eco-tourists through the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 Focused on Sustainable Intelligence 

as Moderate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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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확장된 계획행동이론과 조절변수인 지속가능지능을 바탕으로 생태관광객의 행동의도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 3월 12일부터 3월 30일까지 제주 동백동산 습지를 방문하는 생태관광객을 연구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12부를 실증 분석에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50대 이상의 연령과 제주도에 거주하는

가족 중심의 생태관광객의 방문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계획행동의 하위변수인 태도와 주관적 규

범, 지각된 가치의 하위변수인 인식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가 생태관광객의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속가능지능은 독립변수인 태도 및 주관적 규범과 종속변수인 행동의도 간에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 계획행동이론, 지각된 가치, 지속가능지능, 행동의도, 생태관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eco-tourists’ behavioral intention based on exploring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Sustainable Intelligence as moderating variable. To do so, the survey was 
conducted on eco-tourists from Dongbaek-Dongsan wetland, Jeju-do between March. 12th and 30th, 2023. As a 
result, eco-tourists aged 50 years old and over, and from Jeju-do with their family members have more 
possibilities to visit Dongbaek-Dongsan wetland. Also, this study analyzed that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subjective norm, epistemic value, emotional value and attitude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behavioral intention. 
Further, sustainable intelligence as the moderating variable showed its moderation effects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attitude and subjective norm, and behavioral intention as dependent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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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태관광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1]. 더 나아가 2019년 11

월부터 전 세계로 확산하기 시작했던 COVID-19로 인

해 관광의 양태는 기존의 대중관광에서 다양한 방식의

대안관광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

는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고부가가치의 청정 자연과

휴양을 바탕으로 한 관광 상품 기획과 수익증대의 방

안으로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생태관광에 대한 고

부가가치화 모색을 주요 정책적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3]. 그러나 생태관광객의 방문은 관광지 과밀화, 야생

동·식물 서식지 및 식생 피해, 수용 한도 이상의 오염

발생 등 어떠한 형태로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해서는 생태관광객의

책임 있는 관광 행동을 발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생태관광객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4].

관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관광

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설명하고 행동

을 예측하기 위해 지속가능지능(Sustainable

Intelligence)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지속가능지능

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속가능지능이 높은 관

광객은 관광 대상지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지

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의 행

동이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에 핵심 요인임을 고려할

때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요소임을 이해할 수 있다[5-6].

아울러, 관광객의 지속적인 재방문을 통한 방문객

규모의 확대와 관광지에 대한 주변 권유 및 추천에 따

른 자연스러운 마케팅 및 홍보 효과 창출이 관광지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결국 생태관

광객의 행동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환경보전을

전제로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생태관광의 특

성을 고려할 때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이 그들의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는 연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제주 동백동산 습지는 2010년 11월 12일 ‘습지보전

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3년부터

연속 4회 환경부의 생태관광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7-8]. 또한 2011년 3월 14일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 보존 습지로 등록되었다[9]. 그 이외에도

동백동산 습지가 위치한 조천읍 선흘 1리가 람사르 마

을로 시범 지정되었으며 2018년 개최된 제13회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조천읍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인

증받았다[7]. 생태관광지로서 동백동산 습지는 ‘동백동

산 습지센터’를 중심으로 습지 관리와 함께 탐방 안내,

해설사 동행, 지역주민과 연계한 다양한 생태관광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생태관광으로 창출되는

수익의 70%가 지역으로 환원되고 그 수익의 10%는

환경 보전기금으로 환원되도록 하는 등 생태관광 프로

그램에 주민 참여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7].

이처럼 동백동산 습지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속가

능성을 높일 수 있는 모범적인 생태관광 모델을 구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백동산 습지의 관리와 개발

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동백동산 습지를 방문하는 생태관광

객 규모와 특성, 동백동산에 대한 생태관광객의 인식

이나 만족 수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백동산 습

지 생태계와 탐방로 관리 방안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 나아

가 생태관광지로서 동백동산 습지에 대한 학술적 연구

가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생태관광지 활성화에 중요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동백동산 습지 생태관광객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관광학 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생태관광객의 행동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생

태관광객 본연의 지속가능지능이 그들의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

태관광을 위한 생태관광객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기여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

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관광객

의 행동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검증된 확장된 계획행동

이론을 적용하였다. 계획행동에 지각된 가치를 추가변

수로 설정하고 지속가능지능을 조절변수로 구성하여

각각의 변수들이 생태관광객의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입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4, pp.315-330, July 31, 2023.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317 -

Ⅱ. 이론적 배경

1. 생태관광

생태관광은 대안관광의 한 유형으로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해 관광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주민

의 참여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 개

념이다. 생태관광은 관광지의 사회·경제적 기여뿐만 아

니라 문화와 환경적 측면의 기여까지 함께 고려하는

점이 기존의 대중·대량 관광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

다[10].

생태관광의 역사와 관련하여 Wallace(1992)는 1965

년 Hetzer가 대중관광에 대한 대안관광으로서 생태적

관광(ecological tourism)을 언급한 것을 생태관광의 시

작이라 평가하였다. 1983년 Ceballos-Lascuraim은 미

국 홍학(America Flamingo) 번식지인 유카탄

(Yucatan) 북부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운동을 추진하

는 과정에서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

였다[10]. 그 후 국제관광 기구들 중 하나인 ASTA가

1990년 6월 개최한 관광 환경 회의에서 생태관광

(Ecotourism)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지양하고 자

연과 문화를 즐기고 경험하는 여행, 즉 환경과의 조화

를 중시하는 것이 생태관광이라 정의하였다. 우리나라

에서는 1990년대 이후 생태관광의 개념이 소개되었으

며 “습지보전법”에서 공식 명칭으로 처음 인용되었다.

그 이후 생태관광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해석되었으

나 일반적으로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자연

과의 조화, 균형, 상호 의존 관계를 강조하는 대안관광

의 일환으로 인식되어 왔다[11].

현재 생태관광의 개념은 관광지의 생태환경을 보존

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해 사회·문화적 가치를 높이며

지역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관광형태

를 의미한다. 자연 자원, 동식물, 기후 등 해당 관광지

의 모든 환경적 요소들이 생태관광 자원에 해당할 수

있다[1-12]. 습지는 자연생태계 동·식물의 안식처로서

습지보존지역, 람사르협약 등 국내·외로 그 보존체계를

갖추어 있지만 생태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습지 생태

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13]. 이에,

생태관광지로서의 습지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습

지에 대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2.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은 기존의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 TPB)의 개념을 확대한 이론적

접근으로서 계획행동과 함께 추가 변수의 설정을 통해

행동의도와 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수정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계획행동이론은 합리적 행

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 TRA)의 개념을

확대한 이론이다. 합리적 행동이론은 인간 행동의 선

행적 요인에 해당하는 행동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

으로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의도, 실제 행동 간의 관계

를 측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었다. 계획행동이론은

이를 확대하여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를 행동

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선행변수로서 구성한 이론이다

[14]. 계획행동이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으

며 관광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행동

의도와 행동이 결정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널리 적용되어 왔다[14].

계획행동이론이 행동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많은 연

구에 적용됨으로써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나 선행요

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만으로는 행동의

도에 대한 설명력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와 함께 수정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계획행

동이론의 이론적 틀에서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는 확장

된 계획행동이론 모델이 제시되었다[15]. 확장된 계획

행동이론은 행동의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다양한 연

구에서 논의되어 왔다. 계획행동이론에서 행동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선행변수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이외에 규범 신념, 행동 신념, 전반적 이미지,

만족도, 열정, 과거 행동, 유용성, 쾌락성, 도덕적 책무,

지각된 위험, 애착도, 사회계층, 구조적 관광 제약요인,

사전지식, 즐거움, 도덕적 책무, 플로우(flow) 등 다양

한 추가 변수들을 적용하여 행동의도와 그에 뒤따르는

실제행동에 대한 설명력 및 예측을 높이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3. 지각된 가치

지각된 가치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Zeithaml(1988)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 수준, 투

자에 따른 소득 또는 이익, 적정 수준의 가치에 대한

지각을 바탕으로 제품의 효용성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

적인 평가를 지각된 가치로 정의하였다. 또한 Bol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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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w(1991)는 지각된 가치를 소비자가 지불한 투자

또는 비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과 그 이익에 대한 평가

로 정의하였다[16].

관광 분야에서 연구된 지각된 가치는 재정적, 사회

적, 인식적, 감정적, 기능적 가치 등 다양한 하위 속성

들을 측정변수로 구성하여 관광객의 지각된 가치의 정

도에 따라 그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각적

연구가 진행되었다[17].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지

각된 가치는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로 연구되었다[11].

4. 지속가능지능

‘지속가능지능(Sustainable intelligence)’은 지속가능

성에 대한 개인의 태도, 인식 및 이해와 함께 지속가능

성에 대한 지식과 식견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을 의미한다. 개인의 내적 인식

또는 감정적 능력에 주된 중점을 두는 IQ나 EQ와 같

은 지능들과 비교하여 지속가능지능은 생태적, 사회

적, 경제적 및 문화적 지속가능성과 연계하여 자

의식, 자발성, 사회성, 공감능력과 같은 개인의 광범

위한 정신적 특징을 분석하는 개념이다[18].

관광 분야에서 지속가능지능 개념은 2015년 Lopez-

Sanchez와 Pulido-Fernandez가 처음 논의 하였는데

지속가능지능은 관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광객 본연의 지식, 태도, 인식, 경험 등을 적용하는

능력이며 지속가능지능이 높은 관광객일수록 지속가능

한 관광개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

속가능지능에 대한 향상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관

광객들이 더 의식적이고 책임 있는 입장을 가지도록

그들의 지식, 태도, 인식, 경험, 행동이 발현되는데 필

수적이라 할 수 있다[19]. 결과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든 생태관광지 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생

태관광객의 부정적 행동을 제한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실현하는데 지속가능지능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지능이 생태관광객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생태관광지의 지속가능

한 개발과 성장에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5. 행동의도

행동의도란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하여 형성된 태

도를 바탕으로 어떠한 행동을 실행하려는 의지와 신념

이라 정의할 수 있다[20-21]. 행동의도는 다양한 영역

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 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을 높이는 요소로서 연구

되었다[22-23]. 계획행동이론에서의 행동의도는 선행

변수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세 가지

선행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 행동을 실현하는데 발현되

는 의지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행동의도에 대

한 이해는 궁극적으로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핵심

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22].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행동의도는 일반적으로 재방

문 의도, 추천 의도, 재구매 의도 등을 하위 요인들로

구성하는 개념이다. 관광 분야에서 다수의 선행연구는

행동의도에 대하여 관광객이 방문한 관광지를 다시 방

문하는 재방문 의도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관광지를

추천하는 의도를 구성 변수로 연구하였다[11-2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동의도를 연구한 관광 분야의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동백동산 습지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

으로 동백동산 습지를 다시 방문할 의지인 재방문 의

도, 주변에 동백동산 습지를 추천하고 소개하는 추천

의도를 구성 요인으로 하여 행동의도를 연구하고자 하

였다.

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2가지 측면에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설계되었다. 첫째, 계획행동이론의 구성변수(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지각된 가치 변수를

추가하여 구성된 확장된 계획행동의 변수들이 생태관

광객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하

였다. 둘째, 지속가능지능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조절변수로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

였다. 이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과 연계한 관광객의

행동의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변수들의 영향 관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에 제시된 연구모형은 계획행동과 행동의

도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관광분야 연구와

[15-25-26], 지각된 가치와 행동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한 생태관광 분야 연구[11-16-20]를 통해 변수들

과 행동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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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분야 연구에서의 지속가능지능은 지속가능한 관

광에서 시장세분화를 위해 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 개

념을 도입한 연구[5]를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과

연계한 관광객의 능력, 행동의도, 친환경 행동, 사회적

책임, 환경적 자기효능감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18-19-27-28]와 관광객의 환경친화적 행동과 연계

한 매개변수로서 연구[19]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생태

관광객의 행동의도와 연계한 조절변수로서 지속가능지

능을 살펴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확장된 계획행동에서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이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조절변수로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 구성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생태관광객 개인의

역량이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2.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가설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은 관광을 포함한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대상에게 발현될 행동의도를 예

측하고 설명하기 위해 적용되어 왔다[14-15-25-26 29-

30-31-32-33].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계획행동에 다양한 추가 변수들을 적용

하여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검

증한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이러한

선행 변수들이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결과를 입증한 연구들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은 행동의도를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의 다양한 영향 관계를

입증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지각된 가치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행동의도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생태관광 분야에서 지각된 가치에 대한 선행연구는 생

태관광의 이익과 가치에 대한 지각을 바탕으로 생태관

광객의 지각된 가치와 행동의도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

함을 규명하였다. 이에 따라 지각된 가치와 행동의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각된 가치는 다양한 하위 속성들로 구성되어

다각적 연구가 진행되었다[11-16-20-34-35-36-37-38].

본 연구는 다수의 연구에서 지각된 가치의 하위 변수

로 적용된 기능적, 인식적, 감정적 가치를 바탕으로 생

태관광객의 지각된 가치와 행동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지속가능지능은 지속가능한

관광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광객의 행동과 능력, 관광

객의 친환경 행동, 관광지역을 보존하거나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행동의도, 관광자원 보존에 대한 주

민들의 행동의도, 생태관광객의 친환경 행동의도 형성

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명하고자 연구되었다[5-18-19-

27-28]. 이와 같이 지속가능지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

펴볼 때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해서는 관광객이 목

적지 보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친환경적인 관광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지능은 특정 행동을 결정하는 믿음, 신념 등에

대한 규범과 지식이 반영됨을 고려할 때 생태관광지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개인의 지속가능지능이 생태관광객의 주요 역량

이라 할 수 있다[19-39].

본 연구는 지속가능지능이 생태관광객의 행동의도

에 어떠한 조절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지속가능지능이 조절변수로서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연구는 전

무한 실정이다.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 정도에 따

라 그들의 계획행동과 지각된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 유의한 조절효과가 발생한다면 생태관광객

의 지속가능지능을 발전시키는 것이 그들의 행동의도

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지능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한

새로운 모델과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동백동산 습지를 방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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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객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

한 검증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가설 내용

H 1
생태관광객의 확장된 계획행동은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1
생태관광객의태도는행동의도에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2
생태관광객의주관적규범은행동의도에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3
생태관광객의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4
생태관광객의지각된가치는행동의도에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4-1
생태관광객의기능적가치는행동의도에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4-2
생태관광객의인식적가치는행동의도에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4-3
생태관광객의감정적가치는행동의도에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확장된 계획
행동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H 2-1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태도가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H 2-2
생태관광객의지속가능지능에따라주관적규범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H 2-3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H 2-4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지각된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H 2-4-1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기능적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H 2-4-2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인식적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H 2-4-3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감정적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1. 가설 요약
Table 1. Summary of hypothesis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계획행동 12개 항

목, 지각된 가치 12개 항목, 지속가능지능 5개 항목, 행

동의도 3개 항목으로 설문을 구성하고 리커트 5점 척

도를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계획행동은 Lee와 Han[22],

Yoon[25]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습지를 방문하는 생

태관광객 본인의 방문에 대한 평가, 습지를 방문한 생

태관광객의 주변인들이 그 방문을 바라보는 태도와 그

에 대한 생태관광객의 인식, 생태관광객이 습지를 방

문하는 것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따른 의사결정 형성과정’으로 정

의하였다. 계획행동의 하위변수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각각

‘습지 방문으로 형성되는 생태관광객 개인의 신념과

평가’, ‘습지 방문과 관련하여 주변인들의 평가에 대한

생태관광객의 인식’, ‘습지 방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

회나 자원에 대한 생태관광객 개인의 지각’이라 정의

하였고 변수별로 4문항, 총 12개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

하였다.

지각된 가치는 개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 대

한 가치로 설명할 수 있다[16-40-41].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동백동산 습지를 방문하는 생태관광

객의 지각된 가치를 ‘습지 방문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판단기준’으로 정의하였다. 지각된 가치

의 하위 구성 요인은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본 연

구에서는 다수의 관광 분야에서 논의된 감정적 가치,

기능적 가치, 인식적 가치를 하위 구성 변수로 적용하

였다. 각 하위 구성 변수에 대한 측정 항목은 선행연구

에서 적용한 설문 항목을 본 연구목적과 연계하여 각

하위 구성 변수별로 4개의 항목, 총 12개의 항목으로

구성 하였다[20-41]. 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은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태도, 인식

및 이해로부터 형성된 개인의 고유 역량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지능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개발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지속가능지능에 대한 측정항목

은 Kim[19]의 설문 항목을 본 연구와 연계하여 총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행동의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 상

태로써 추천 의도, 재구매 의도, 재방문 의도 등을 구

성 변수로 연구되어 왔다[22—42-43].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행동의도를 동백동산 습지 방문

객을 대상으로 하여 ‘습지를 재방문할 의도와 추천할

의도’로 정의하고 총 3개의 항목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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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동백동산 습지를 방문하는 생태관광객의 행동의도

에 계획행동 및 지각된 가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지속가능지능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미치는지 그 영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23년 3월 12일부터 3월 30일

까지 동백동산 습지 생태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연구의 취지와 목적, 조사 방법

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받은 2명의 조사자와 연

구자가 설문 기간 동안 동백동산 습지센터 앞에서 시

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탐방을 마친 생태관광객을 대

상으로 연구의 목적, 소요 시간 등을 설명한 후 설문에

응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고령자의 경우 필

요에 따라 조사자가 각 항목을 읽고 응답하는 방식으

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지법을 바탕으로 응답자가 직접 설

문 항목을 응답하는 자기기입식 방법을 적용하였다.

표본추출은 비확률 표본추출법인 임의추출법을 적용하

였다. 설문지는 오류가 있거나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

를 제외한 총 312부가 실증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7.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한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은 확

인적 요인분석과 내적일관성을 측정한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적용하였다.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기술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변수들 간의 점수분포를 도

출하였고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변수들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행동의도에 독립변수들인 계획행동과 지각된 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적용

하였고 지속가능지능이 조절변수로서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어떠한 조절효과를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하

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 312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

와 같다. 성별은 남성 122명(39.1%), 여성 190명(60.9

%)이었다. 연령은 19세 이하 17명(5.4%), 20~29세 21명

(6.7%), 30~39세 30명(9.6%), 40~49세 53명(17.0%), 50~

59세 100명(32.1%), 60세 이상 91명(29.2%)이었다. 결

혼여부는 미혼 75명(24.0%), 기혼 229명(73.4%), 기타

8명(2.6%)이었다. 거주지는 서울/인천/경기 72명 (23.1

%), 대전/세종/충남/충북 28명(9.0%), 광주/전남/전북

21명(6.7%), 부산/울산/경함 27명(8.7%), 대구/경북 15

명(4.8%), 제주 149명(47.8%)이었다. 직업은 전문직 87

명(27.9%), 생산직 3명(1.0%), 판매/서비스직 12명(3.8

%), 사무직 48명(15.4%), 자영업 35명(11.2%), 학생 30

명(9.6%), 기타 97명(31.1%)이었다. 학력은 초졸 이하

13명(4.2%), 중졸 15명(4.8%), 고졸 62명(19.9%), 대졸

134명(42.9%), 대졸이상 88명(28.2%)이었다. 동백동산

습지 방문 횟수는 1회 184명(59.0%), 2회 35명(11.2%),

3회 12명(3.8%), 4회 5명(1.6%), 5회 이상 76명(24.4%)

이었다. 동백동산습지 동행인은 혼자 23명(7.4%), 가족

/친척 193명(61.9%), 친구 55명(17.6%), 직장동료 23명

(7.4%), 기타 18명(5.8%)이었다. 동백동산 습지 정보

수집처는 TV/신문/잡지 19명(6.1%), 인터넷 103명(33.0

%), 주위 사람 권유 136명(43.6%), 기타 54명(17.3%)이

었다. 동백동산 습지를 생태관광지로 인지하는지 여부

는 전혀 모름 81명(26.0%), 들어본 적 있음 62명

(19.9%), 조금 알고 있음 98명(31.4%), 잘 알고 있음 71

명(22.8%)이었다. 과거 생태관광 경험은 있다 224명

(71.8%), 없다 88명(28.2%)이었다.

특성 구분 n %

성별
남성 122 39.1

여성 190 60.9

연령

19세 이하 19 5.4

20~29세 21 6.7

30~39세 30 9.6

40~49세 53 17.0

50~59세 100 32.1

60세 이상 91 29.2

결혼
여부

미혼 75 24.0

기혼 229 73.4

기타 8 2.6

거주지

서울/인천/경기 72 23.1

대전/세종/충남/충북 28 9.0

광주/전남/전북 21 6.7

부산/울산/경함 27 8.7

대구/경북 15 4.8

제주 149 47.8

직업

전문직 87 27.9

생산직 3 1.0

판매/서비스직 12 3.8

사무직 48 15.4

표 2. 인구통계학적 분석
Table 2.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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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항목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가설 검증을 실시하기 전에 문

항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예비분석을 실행하였다. 집중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표준화 계수가 .50 이상, 개념 신뢰도가 .70 이상,

분산추출지수가 .50 이상인지 확인하였으며, 신뢰도 판

단은 크론바하 알파 계수 0.7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하

였다. 측정항목의 적합도 지수는 =2.863(=1248.

170, df=436), GFI=.806, NFI=.874, TLI=.943, CFI=.914,

RMSEA=.077, RMR=.032 으로 GFI와 NFI를 제외한

대부분 권장수준 내에 있어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44]. 요인별 집중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모든 요인들의 표준화계수는 .50 이상 이었으며,

개념신뢰도는 .70 이상, 분산추출지수는 .50 이상이었고,

내적일관성을 측정한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70 이상이

었다.

계획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인 태도, 주관적 규

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표

준화 계수는 .608~.939로 .50 이상이었으며, 개념 신뢰

도는 .871~.976로 .70 이상, 분산추출지수는 .633~.910로

.50 이상으로 집중타당성을 만족하였다. 내적일관성 신

뢰도를 측정한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859~.948로 .7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가치의 하위개념

인 기능적 가치, 인식적 가치, 감정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표준화 계수

는 .788~.923로 .50 이상이었으며, 개념 신뢰도는 .871

~.973으로 .70 이상, 분산추출지수는 .630~.899로 .50 이

상으로 집중타당성을 만족하였다. 내적일관성 신뢰도

를 측정한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852~.928로 .7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지능을 측정한 문항들

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표준화 계수는 .609~.839

로 .50 이상이었으며, 개념 신뢰도는 .913으로 .70 이상,

분산추출지수는 .680로 .50 이상으로 집중타당성을 만

족하였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측정한 크론바하 알파

계수는 .864로 .7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의

도를 측정한 문항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표준

화 계수는 .846 ~.952로 .50 이상이었으며, 개념신뢰도

는 .968으로 .70 이상, 분산추출지수는 .910로 .50 이상

으로 집중타당성을 만족하였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측정한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939로 .70 이상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3. 가설 검증

1) 구성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대상 변수 간의 상관관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 통계분석을 통해 측정 변수들의 점수분포를 확인

하였으며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변수들의 점수는 5점 만점에 4.0 이상 높은 결과 값이

나타났으며 변수간의 정적 상관(r=.429~.856)이 있었다.

특히 지각된 가치의 하위영역인 기능적 가치와 인식적

가치 간의 상관계수는 .856으로 높은 결과가 도출되었

다.

특성 구분 n %

자영업 35 11.2

학생 30 9.6

기타 97 31.1

학력

초졸 이하 13 4.2

중졸 15 4.8

고졸 62 19.9

대졸 134 42.9

대졸 이상 88 28.2

방문
횟수

1회 184 59.0

2회 35 11.2

3회 12 3.8

4회 5 1.6

5회 이상 76 24.4

동행인

혼자 23 7.4

가족/친척 193 61.9

친구 55 17.6

직장동료 23 7.4

기타 18 5.8

정보
수집처

TV/신문/잡지 19 6.1

인터넷 103 33.0

주위 사람 권유 136 43.6

기타 54 17.3

생태
관광지
인지
여부

전혀 모름 81 26.0

들어본 적 있음 62 19.9

조금 알고 있음 98 31.4

잘 알고 있음 71 22.8

과거
생태관광
경험

있다 224 71.8

없다 88 28.2

합계 3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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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M(SD)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태도 4.46(.63) 1

② 주관적 규범 4.38(.63) .808*** 1
③ 지각된 행동통제 4.10(.83) .502*** .522*** 1

④ 기능적 가치 4.54(.56) .689*** .621*** .445*** 1
⑤ 인식적 가치 4.41(.63) .693*** .644*** .487*** .856*** 1
⑥ 감정적 가치 4.12(.77) .482*** .443*** .429*** .632*** .688*** 1

⑦ 지속가능지능 4.30(.64) .580*** .574*** .453*** .647*** .741*** .681*** 1
⑧ 행동의도 4.41(.68) .699*** .700*** .489*** .708*** .745*** .596*** .643*** 1

*:p<.05, **: p<.01, ***: p<.001

표 4.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 행렬
Table 4. Correlation of construct variable (n=312)

요인 문항
집중타당성 크론바하

알파계수표준화계수 CR AVE

태도

1.동백동산습지 방문은 긍정적인 행동이다 .870

.976 .910 .948
2.동백동산습지 방문은 가치 있는 행동이다 .913

3.동백동산습지 방문은 바람직한 행동이다 .939

4.동백동산습지 방문은 유익한 행동이다 .899

주관적
규범

5.내게 중요한 주변 사람들은 동백동산 습지 방문을 찬성해 줄 것이다 .814

.957 .848 .915
6.내게 중요한 주변사람들은 동백동산 습지 방문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841

7.내게 중요한 주변사람들은 동백동산 습지 방문하는 것을 지지해 줄 것이다. .901

8.내게 중요한 주변사람들은 동백동산 습지 방문하는 것에 긍정적일 것이다. .874

지각된
행동
통제

9.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동백동산 습지에 방문할 수 있다. .872

.871 .633 .859
10.동백동산 습지는 쉽게 방문할 자신이 있다. .884

11.동백동산 습지를 방문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608

12.나는 동백동산 습지를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746

지각
된
가치

기능적
가치

1.동백동산 습지는 기분을 좋게 한다. .903

.973 .899 .928
2.동백동산 습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923

3.동백동산 습지는 일상의 탈출을 가져다 준다. .828

4.동백동산 습지는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863

인식적
가치

5.동백동산 습지는 나에게 유용하다 .863

.947 .816 .896
6.동백동산 습지는 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836

7.동백동산 습지는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872

8.동백동산 습지는 생태 관광지로서 가치가 있다. .757

감정적
가치

9.나는 호기심으로 동백동산 습지 방문을 선택했다 .642

.871 .630 .852
10.나는 새로운 체험을 하기 위해 동백동산 습지를 선택했다 .788

11.동백동산 습지는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다 .852

12.동백동산 습지는 나에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다. .815

지속가능지능

1.나는 동백동산 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86

.913 .680 .864

2.나는 동백동산 습지 관광을 하는 동안 지속가능성을 위한 행동을 하고자 한다. .825

3.나는 동백동산 습지가 지속가능한 관광지인지를 평가할 수 있다. .839

4.나는 동백동산 습지의 책임 있는 관광사업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740

5.나는동백동산습지의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라면추가금액을지불할수있다. .609

행동의도

1.나는 동백동산 습지를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다. .846

.968 .910 .9392.나는 동백동산 습지를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952

3.나는 동백동산 습지를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의향이 있다. .950

=2.863(=1248.170, df=436), CFI=.806, NFI=.874, TLI=.943, CFI=.914, RMSEA=.077, RMR=.032

표 3. 측정항목의 집중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결과
Table 3 Result of Analysis on Convergen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easurement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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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검증을 위한 구성개념 간 영향 관계 분석

가설검증을 위하여 독립변수인 계획행동의 태도, 주

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와 지각된 가치의 기능적,

인식적, 감정적 가치가 종속변수인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서 지속가능지

능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1) 가설 1의 검증

지각된 가치를 포함한 확장된 계획행동의 변수들

이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인식적 가치(β=.266, p=0.000)

와 주관적 규범(β=.255, p=0.000), 감정적 가치(β=.139,
p=0.003), 태도(β=.129, p=0.040) 순으로 행동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각

된 행동통제(β=.043, p=0.295)와 기능적 가치(β=.120,
p=0.076)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능적 가치는 인식적 가치와의

높은 상관(r=.856, p=.000)으로 인해 두 변수가 동시에
독립변수로 투입되었을 때 두 변수 중 상대적으로 행

동의도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인식적 가치는 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지만 개념적
으로 중복되는 기능적 가치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E β

(상수) -.034 .194 -.174 .862

태도 .139 .067 .129 2.065* .040

주관적
규범 .287 .063 .266 4.542*** .000

지각된
행동
통제

.035 .033 .043 1.049 .295

기능적
가치

.145 .081 .120 1.783 .076

인식적
가치

.287 .078 .266
3.678***

.000

감정적
가치 .122 .041 .139 2.975** .003

F=100.095, p=.000, R2=.663, Adj-R2=.657

*: p<.05, **: p<.01, ***: p<.001

표 5. 확장된 계획행동 변인들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5. Factors of Extended Planned Behavior influencing
Behavioral Intention (n=312)

(2) 가설 2의 검증

확장된 계획행동의 변수들과 행동의도 간의 영향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의 조절효과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를 검

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으며, 두 번째 단

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였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지속가능지능을 중심

화한 뒤 확장된 계획행동 변수들과 지속가능지능 간의

상호작용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가설 2.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확장된 계

획행동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

이다.

독립변수
종속변수(행동의도)

1단계 2단계 3단계
태도 .699*** .491*** .463***

지속가능지능 .357*** .346***

상호작용 -.082*

Adj-R2 .487 .570 .574
R2 .489 .573 .579
△R2 - .085 .005

F 296.06*** 207.52*** 140.94***

F변화량 - 61.347*** 3.896*

표 6. 태도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의 조절효과
Table 6. Moderating Effects of Sustainable Intelligence
between Attitude and Behavioral Intention

태도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1단계에서 태도

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적영향(β=.699)을 미쳤으며, 1

단계에서의 설명력은 48.9%이었다. 2단계에서 태도(β

=.491)와 지속가능지능(β=.357)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2단계에서 추가로 설명되는 비율은

8.5%이었다. 마지막 3단계에서 태도와 지속가능지능의

상호작용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β=-.082)을

미쳤으며, 3단계에서 추가로 설명되는 비율은 .5% 이

었다. 즉, 태도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태도가 낮더

라도 지속가능지능이 높으면 행동의도에 더 큰 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은 채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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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2.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7. 주관적 규범과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의 조
절효과
Table 7. Moderating Effects of Sustainable Intelligence between
Subjective Norm and Behavioral Intention

독립변수
종속변수(행동의도)

1단계 2단계 3단계
주관적 규범 .700*** .495*** .456***

지속가능지능 .344*** .344***

상호작용 -.117**

Adj-R2 .488 .574 .584
R2 .490 .576 .588
△R2 - .087 .011

F 297.614*** 210.246*** 146.443***

F변화량 - 63.181*** 8.555**

*: p<.05, **: p<.01, ***: p<.001

주관적 규범과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

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1단계에

서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β

=.700)을 미쳤으며, 1단계에서의 설명력은 49.0% 이었

다. 2단계에서 주관적 규범(β=.495)과 지속가능지능(β

=.344)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2단계에

서 추가로 설명되는 비율은 8.7%이었다. 마지막 3단계

에서 주관적 규범과 지속가능지능의 상호작용은 행동

의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β=-.117)을 미쳤으며, 3단계

에서 추가로 설명되는 비율은 1.1%이었다. 즉, 주관적

규범과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의 조절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관적 규범이 낮

더라도 지속가능지능이 높으면 행동의도에 더 큰 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은 채택

되었다.

가설 2-3.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

가 있을 것이다.

지각된 행동통제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

지능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1단

계에서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적영

향(β=.489)을 미쳤으며, 1단계에서의 설명력은 23.9%

이었다. 2단계에서 지각된 행동통제(β=.249)와 지속가

능지능(β=.500)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2단계에서 추가로설명되는 비율은 22.3%이었다. 마지막

3단계에서 지각된 행동통제와 지속가능지능의 상호작

용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지

각된 행동통제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 2-4.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지각된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4-1.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기능

적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

가 있을 것이다.

표9. 기능적가치와행동의도의관계에서지속가능지능의조절효과
Table 9. Moderating Effects of Sustainable Intelligence between
Functional Value and Behavioral Intention

독립변수
종속변수(행동의도)

1단계 2단계 3단계
기능적 가치 .708*** .503*** .470***

지속가능지능 .317*** .311***

상호작용 -.079
Adj-R2 .500 .557 .561
R2 .502 .560 .565
△R2 - .059 .005

F 312.189*** 196.897*** 133.399***

F변화량 - 41.161*** 3.376

*: p<.05, **: p<.01, ***: p<.001

기능적 가치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

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1단계에

서 기능적 가치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적영향(β=

.708)을 미쳤으며 1단계에서의 설명력은 50.2%이었다.

2단계에서 기능적 가치(β=.503)와 지속가능지능(β=

.317)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2단계에서

독립변수
종속변수(행동의도)

1단계 2단계 3단계
지각된행동통제 .489*** .249*** .245***

지속가능지능 .530*** .527***

상호작용 -.025
Adj-R2 .237 .459 .457
R2 .239 .462 .463
△R2 - .223 .001

F 97.335*** 132.725*** 88.404***

F변화량 - 128.181*** .335

*: p<.05, **: p<.01, ***: p<.001

표 8. 지각된 행동통제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
의 조절효과
Table 8. Moderating Effects of Sustainable Intelligence
betwee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Behavior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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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설명되는 비율은 5.9%이었다. 마지막 3단계에

서 기능적 가치와 지속가능지능의 상호작용은 행동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기능적 가치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의 조절효과는 유의

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 2-4-2.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인식

적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

가 있을 것이다.

표10. 인식적가치와행동의도의관계에서지속가능지능의조절효과
Table 10. Moderating Effects of Sustainable Intelligence between
Epistemic Value and Behavioral Intention

*: p<.05, **: p<.01, ***: p<.001

인식적 가치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

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1단계

에서 인식적 가치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β

=.745)을 미쳤으며, 1단계에서의 설명력은 55.6% 이었

다. 2단계에서 인식적 가치(β=.597)와 지속가능지능(β

=.200)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2단계에

서 추가로 설명되는 비율은 1.8%이었다. 마지막 3단계

에서 인식적 가치와 지속가능지능의 상호작용은 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인식적 가치

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 2-4-3.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감정

적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

가 있을 것이다.

감정적 가치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

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1단계

에서 감정적 가치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β

=.596)을 미쳤으며, 1단계에서의 설명력은 35.5% 이었

다. 2단계에서 감정적 가치(β=.295)와 지속가능지능(β

=.317)은 행동의도에유의한 영향을미쳤으며, 2단계에서

추가로 설명되는 비율은 10.5%이었다. 마지막 3단계에

서 감정적 가치와 지속가능지능의 상호작용은 행동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감정적 가치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의 조절효과는 유의

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은 기각되었다.

3)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는 <표 12>와 같다.

가설 가설 내용 채택여부

H 1-1 생태관광객의 태도는 행동의도에 정(+)의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 1-2 생태관광객의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 1-3 생태관광객의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에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1-4-1 생태관광객의 기능적 가치는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부분
채택H1-4-2 생태관광객의 인식적 가치는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4-3 생태관광객의 감정적 가치는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 2-1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
이다

채택

H 2-2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H 2-3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
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H2-4-1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기능적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H2-4-2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인식적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H2-4-3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감정적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표 12. 가설 검증 결과의 요약
Table 12. Summary of result from verification of hypothesis

독립변수
종속변수(행동의도)

1단계 2단계 3단계
인식적 가치 .745*** .597*** .574***

지속가능지능 .200*** .193**

상호작용 -.061
Adj-R2 .554 .571 .573
R2 .556 .574 .577
△R2 - .018 .003

F 387.826*** 208.005*** 139.847***

F변화량 - 13.076*** 2.079

독립변수
종속변수(행동의도)

1단계 2단계 3단계
감정적 가치 .596*** .295*** .294***

지속가능지능 .442*** .436**

상호작용 -.017
Adj-R2 .353 .456 .455
R2 .355 .460 .460
△R2 - .105 .000

F 170.746*** 131.451*** 87.435***

F변화량 - 59.780*** .137
*: p<.05, **: p<.01, ***: p<.001

표 11. 감정적 가치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의 조
절효과
Table 11. Moderating Effects of Sustainable Intelligence between
Emotional Value and Behavior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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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동백동산 습지는 고사리삼을 포함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이자 용암활동으로 형성된 독특한 화산생태계의

보고로서 그 가치를 국내·외로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관광지로서 동백동산 습지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동백동산 습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여

그들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관

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절변수로서 지속가능지능의 역할을 분석하였

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는 뚜렷한 차별성이 인정된다.

이는 지속가능지능 적용을 통해 연구의 범위를 확대함

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과 관련하여 생태관광객의

행동의도에 대한 설명력과 통찰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주관적 규범과 인식적 가치, 감정적 가치,

태도 순으로 생태관광객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됐지만 지각된 행동통제와 기능적 가치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각된 행동통제와 기능

적 가치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선행연구와 반대되는 결과로써 습지를 방문하

는 생태관광객의 행동의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태

관광객 개인의 가용한 자원 및 기회에 대한 인식과 기

능적 가치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할 수 있다. 이에 습지 생태관광객의 재방문 의도와

추천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습지 방문에 대하여 긍

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습지 방문이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관광이라는 점을 인식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습지 방문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주변의 인식과 그에 따른 생태관광객의 감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가설 2에 대한 검증 결과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

능은 그들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절효과가 있다. 즉, 생태관광객의 지

속가능지능이 높다면 습지 방문에 대한 개인의 태도나

주변인들의 평가에 대한 생태관광객의 인식 수준이 낮

아도 생태관광지 재방문 의도와 추천 의도가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이 높아도

생태관광객이 습지 방문을 위한 본인의 가용 자원이나

기회에 대한 인식 수준과 지각된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변화를 줄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

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동백동산 습지 생

태관광객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

계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로서 계획행동에 지각된

가치를 추가 변수로 설정하였고 생태관광객의 지속가

능지능을 조절 변수로 설정하여 행동의도에 미치는 요

인들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확장

된 계획행동이론을 근거로 새로운 이론적 모델을 실제

생태관광객에게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동백동산 습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을

위해서 생태관광객의 주관적 규범, 인식적 가치, 감정

적 가치, 태도를 향상시켜 그들의 행동의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를 위해 생태계 보전을 원칙

으로 습지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탐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철

저한 생태 관리 감독 프로그램과 해설사에 대한 생태

관광객의 실증적인 만족도 분석이 필요하다. 더 나아

가, 지역 주민과 전문가 그룹, 환경단체, 제주특별자치

도 행정으로 구성된 지역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습지

생태관광의 인식 제고와 지속적인 신규 생태관광 프로

그램 기획 및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의 향상과 관련

하여 동백동산 습지가 보존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종의

보존 필요성과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된 습지의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기능 등 습지가 보유한 다양한 가치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동백동산 습지

브랜딩을 추진하여 동백동산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사

회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추가적인 독립변수로 ‘지

각된 가치’를 적용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확장된

계획행동은 다양한 추가변수 적용이 가능한 점과 지속

가능지능이 지각된 가치와 행동의도 간에 유의한 조절

효과가 없음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다른 추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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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적용한 다각적인 후속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3월에 설문조사가 진행되어 다른

시기나 계절에 시행되는 설문조사는 본 연구와 다른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절적 차이

를 고려한 추가 연구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된

다. 셋째, 동백동산 습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

여 제주도내 타 습지들에 적용하기에는 각각의 습지가

보유한 실증적 차이로 인하여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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