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관광가치와 충성도는 생태관광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이다(최

미선, & 오민재, 2019; 성보현, & 최영석, 2016; Carrascosa- 

Lopez, Carvache-Franco, & Carvache-Franco, 2021; Kim, & 

Park, 2017; Carvache-Franco, Perez-Orozco, Carvache_Franco, 

Viquez-Paniagua, & Carvache-Franco, 2020). 특히 지속 가능

한 생태관광 운영을 위해서는 가치-태도-행동 모형(VAB, value- 

attitude-behavior model)을 통해 충성도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

는 것은 중요하다(최민선, & 오민재, 2019; Chiu, Lee, & Chen, 

2014; Gounaris, Tzempelikos, & Chatzipanagiotou, 2007; 

Kiatkawsin, & Han, 2017; Lu, Gursoy, & Del Chiappa, 2016; 

Sweeney, & Soutar, 2001). 왜냐하면, 관광가치는 관광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강조(Ha, & Jang, 

2010; Mengkebayaer, Nawas, & Sajid, 2022)되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관광과 달리 생태관광은 가치지향적인 관광이기 

때문에, 관광객의 가치-만족-행동 모형에서 환경친화적 태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생태관광 시장은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

으며 세계관광 규모의 7%이고 고용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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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하고 있다. Statista 

(2021)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019년에 181.1억만 달러의 시장

이었고, 2027년에 333.8억만 달러 시장이 될 전망이다. 생태관

광 마케팅에서는 특히 고객 충성도가 중요하다. 고객 충성도가 

5% 증가하면 이익이 25~85% 증가한다(Kerin, Hartley, & 

Rudelius, 2018). 생태관광객의 충성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생태

관광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인 농촌관광 방문 비율과 재방문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

만, 자연경관 보기, 둘레길 걷기와 같은 자연경관과 관련된 관광

지의 방문은 늘어나고 있다(농촌진흥청, 2022). 그리고 선호하

는 관광 유형은 둘레길 걷기와 자연경관 감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농촌진흥청, 2022).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발전을 위해 생태관광객의 충성도는 

특히 중요하다. 태도-행동 모델에 의하면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

는 핵심적인 세 가지 요인은 관광객의 환경친화적 태도, 지각된 

가치, 동기요인이다. 생태관광객의 충성도에 영향요인은 지각

된 가치(김현철, & 정기한, 2018; 성보현, & 최영석, 2016; 최민

선, & 오민재, 2019; Castellanos-Verdugo, et al., 2016; Kim, & 

Park, 2017), 환경친화적 태도(양승필, & 곽영대, 2010; De 

Oliveira, Santos, & Santos, Lobo, 2021; Li, & Wang, 2017; 

Najjarzadeh, Jafari, Jafari, & Rajabi, 2018; Thapa, 2010), 관

광 동기(김진옥, & 김남조, 2013; 박동진, & 손광영, 2004; 변수

녀, & 최병길, 2007; De Oliveira, Santos, & Santos Lobo, 

2021; Huang, & Hsu, 2009)가 연구되었다. 

생태관광은 가치지향적 관광이기 때문에 관광객의 환경친화

적 태도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Chiu, Lee, & Chen, 2014; 

De Oliveira, Santos, Santos, 2021; Kaiser, Wölfing, & Fuhrer, 

1999; Zheong, Xu, Kong, Deng, & Lin, 2018; Ren, Su, 

Chang, & Wen, 2021). VAB 모델에서 환경친화적 태도는 매

개 변인(최민선, & 오민재, 2019; Shin, Moon, & Jung et al., 

2017)으로 간주되어 연구되었다. 환경친화적 태도에 의한 매개

효과 모델은 생태관광객은 관광목적지를 관광하면서 환경친화

적 태도를 갖게 된다는 전제가 되어 있는 연구모델이다. 그러나 

생태관광객의 충성도에는 지각된 가치와 환경친화적 태도의 상

호작용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생태관광은 관광

객의 생태친화적 태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광자 행동모델은 전통적으로 태도-행동 모델이다. Homer, & 

Kable (1988)은 행동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하여 가치-태도-행

동 모델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주어진 상황에서 영향은 추상

적인 가치로부터, 중간범위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태도는 다

시 구체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VAB 모델을 적용하여 생태관광객의 지각된 가치의 충성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 환경친화적 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

는 것이다. 특히 생태관광객의 지각된 가치와 충성도의 영향 

관계에서 환경친화적 태도의 조절 효과를 구명하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간척지 생태관광 현황

간척지 사업은 20세기 전반까지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 20세기 후반부터 환경보

호, 생태계 보전 등의 이슈로 인해 생태공원 조성 등 간척사업지

구가 생태 보전 지구로 전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간척지를 

생태 여건을 감안하여 하천⋅습지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해외 사례는 네덜란드의 쥬다찌 간척사업지구, 영국

의 카디프만 간척사업지구와 Holkam 지구, 일본의 아키타 간척

지와 하치로가타 간척지가 있고 현재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체

습지 조성 등의 친환경적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국토연구원, 

2003). 국내 사례는 서산 AB지구의 부남호와 천수만, 순천의 

순천만, 새만금, 시화호 등을 대상으로 해양생태마을로 지정하

여 생태복원과 생태관광 및 복합형 복원방식을 추진 중이다(해

양수산부, 2015).

과거는 환경 자원을 보존하는 것보다 경제성장 정책들로 인

해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가장 대

표적인 예가 새만금이다. 식량 생산을 위해 간척지 사업을 했지

만, 간척지 사업이 환경문제를 발생함을 인지하고 현재는 환경

친화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새만금, 2022). 새만금과 유사

한 시화호는 과거의 간척지 사업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였지만, 

시민들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현재는 간척

지 역사를 알리면서 간척지 사업이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였음

을 교육하고, 복원된 생태를 관찰하는 생태관광을 운영하고 있

다. 하지만 환경문제를 고려하는 정부는 관광으로 인한 경제성

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딜레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광 소비의 양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시급성과 중요

도도 낮게 평가되고 있다. 새만금의 지속적인 생태관광객을 유

치하기 위해서 충성도를 분석하고 생태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만금 사업은 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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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발표하고, 1991년 11월에 정부 주도로 시작하여 2006년 

4월에 물막이가 끝나고 2010년 4월에 33.9㎞ 방조제 공사를 

준공하였다(새만금개발청, 2022). 새만금은 1권역, 2권역, 3권

역, 4권역, 농생명 권역, 환경 생태용지로 총 6개 권역이다(새만

금개발청, 2022).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해 ‘개발 담론’과 ‘환경

보전 담론’이 갈등 관계로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개발은 필연적

으로 환경과 대립한다. 현재 대립을 해결하고자 환경친화적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새만금개발청, 2022).

과거에 진행된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의 후유증으로 생

태환경은 완전 복구 불가능하다. 자연 그대로의 보전보다 덜 

친환경적인 개발이지만, 지속적인 개발과 성장을 위해선 새만

금 생태관광은 필요한 사업이다. 시화호 간척지 수질관리 성공 

사례 등을 통해 환경과 개발의 균형점을 찾고자 새만금 6권역 

중 농생명 권역과 환경⋅생태 용지에서 농업생태 관광 자원화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농업⋅생태⋅문화 기반 관광을 추진하고 

있다(새만금개발청, 2022). 새만금은 대규모의 자연환경과 대

규모 녹색기술이 공존하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고

자 농업생태 관광을 운영하고 있다. 바다, 호수, 녹지 등 자연 

자원과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정기적으로 국내 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2015년 7월

부터 설계하여 2021년 3월에 3권역 관광⋅레저에 환경⋅생태 

용지 조성사업을 준공하였다. 환경⋅생태 용지 조성사업은 부

안군에 위치하며, 주상천 수질개선과 습지, 야생 동⋅식물 서식 

공간 확보, 새만금 생태관광객을 위한 생태체험 및 교육 공간 

조성을 위해 준공하였다. 환경⋅생태 용지는 염생식물 천이지, 

야생동물 서식지, 국제 생태환경 체험관, 자연생태 섬으로 구성

하여 야생 동⋅식물의 생태공간을 보호하고 간석지와 매립지가 

공존하는 자연 회복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

다. 환경부와 새만금개발청 공동주관으로 새만금 환경생태 단

지 관광을 운영 중이며 산책 힐링 코스, 아이와 함께하는 코스, 

연인을 위한 코스, 자전거 라이딩 코스를 포함한 총 4개로 운영

되고 있다(환경부, 2022). 또한 친환경 전기버스를 이용한 생태

여행 운영과 2022년 10월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새만금 환경

생태 단지 가을 행사를 진행하였고, 탄소중립과 새만금 환경생

태에 관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전북지방환경

청, 2022). 또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를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시화호는 시흥, 안산, 화성시를 잇는 인공호수로 1970년부터 

반월특수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되었다. 시화호 간척 사업은 

1970년대 간척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하고, 1987년 4월에 안산, 

시흥, 화성시를 잇는 시화지구 개발사업을 1994년 1월에 12.7

㎞ 방조제 공사를 준공하였다(해양수산부, 2023). 시화호 간척 

사업은 방조제 공사 이후 시화호 수질오염으로 갯벌 및 해양환

경에 대해 논란의 중심이 되면서 간척 사업과 환경관리정책이 

변화하였다. 수질의 급격한 악화로 1997년 이후 해수를 유입하

였고, 2000년 12월에 시화호 담수화를 포기하였다(해양수산부, 

2023). 이후 해양수산부는 시화호-인천 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

로 지정하여 시화호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해양수

산부, 2023). 

시화호의 환경문제는 정부 주관만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해결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여러 차례 논의

를 거쳐 2011년 시화호유역 의제가 탄생하였다. 이후 안산, 시

흥, 화성시 지역주민, 관련 부처, 지자체, 전문가가 모여 시화호 

생명지킴이, 시화호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간척으로 인

한 육상화가 생태 희귀종을 포함한 철새와 염습지 식⋅생물에

게 불안정한 생태환경을 조성한다는 점과 환경보존에 대해 생

태 프로그램과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하고 있다(국토

해양부, 2012). 시화호 생태문화 코스는 2014년 한국해양과학

기술원과 시화호 생명지킴이가 제작하였으며 총 7코스로 운영

되고 있다(해양수산부, 2022). 시화호 환경학교, 생태관광협동

조합, 시화호 환경문화센터 등 주민 자치형 기관이 주로 생태관

광을 운영하고 있고,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시화호 환경학교에서는 우음도 습지, 시화호 갯벌 생물, 시화호 

역사 등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을 운영하고 있다. 생태관광 협동

조합은 제부도와 에코 뮤지엄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을 운영하고 

있다. 시화호 환경문화센터는 시화호 수질과 공기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을 운영하고 있다. 시흥⋅안산⋅화성시가 운영하는 프

로그램은 각 지자체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2.2. 가치-태도-행동 모델(VAB 모델)

가치-태도-행동(VAB) 모델은 사회 심리학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며(Honkanen et al., 2006; Vaske, & Donnelly, 1999), 

추상적인 가치는 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특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인지 계층 모델이다(Homer, & Kahle, 1988). 

또한 인지 위계모델(cognitive hierarchy model)중 하나로 개인

의 가치, 태도, 행동 간의 일관성과 불일치를 검증하기에 적합한 

모델이다. 

선행연구 VAB 모델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후

석, & 오민재 (2019)는 가치-태도-행동(VAB)과 가치-만족-태



86 정하영⋅박덕병

ⓒ 2023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도-행동(VSAB) 두 모델의 인과관계에 대한 상호관계를 비교하

였으며, 지각된 가치와 생태관광에 대한 태도 간에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있고, 생태관광에 대한 태도(환경에 대한 인식 함

양, 관광활동에 대한 저영향, 환경적 보전 관리)는 행동에 유의

미한 영향 관계를 보였다. 황윤성, & 서용모(2017)은 친환경소

비자에 대한 환경교육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VAB모델을 활용

하여 사전사후검사를 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교육은 가치에 영

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태도와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에 유

의미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는 청소년기에 환경친화적 가치

가 형성되지 않아도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태도와 친환경

적인 행동을 형성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최원식, & 이수범(2012)은 친환경 레스토랑에 대한 서비스

스케이프가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태

도는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서비스가 무형

성이면 서비스스케이프는 서비스를 유형화한 것으로 전략화하

는 것이 중요하며, 고객의 심리상태 및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하였다. Cheung, & To (2019)는 소비자

의 친환경 구매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VAB 모델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환경적 가치와 친환경적인 구매 활동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을 통해 소비자의 환경적 가치가 환

경 문제에 대한 태도와 생태사회적 편익(태도)에 영향을 미쳤고, 

소비자의 친환경적인 구매 활동에 정적인 영향 관계를 제시하

였다. Chiu, Lee, & Chen (2014)은 생태관광객의 지각된 가치, 

활동 참여, 만족도를 통해해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이 형성

되는 관계를 설명 위해 VAB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활동 참여는 지각된 가치와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 

영향관계에서 매개 변수로 확인하였다. 관광참여가 생태관광객

의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Liu, Zhao, & Jang (2021)은 생물적 가치, 태도,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의도,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 환경에 대한 관심, 인

식된 소비자 효율성에 대한 관광객의 태도가 해변 관광객의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eng, Wu, & Huang 

(2014)은 VAB 모델을 적용하여 친환경 레스토랑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가치(자애, 보편성), 태도(건강 태도, 환경태도), 소비

자의 행동 의도 사이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

자 가치와 태도가 소비자의 친환경 레스토랑 행동 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Vaske, & Donnelly (1999)

는 VAB 모델을 활용하여 야생지 보존에 관한 가치-태도-행동 

인지 계층을 보여주며, 천연 자원 문제(야생지 보존)를 이해하

고 예측할 때 유용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생태 중심적, 인간 중심적 가치 지향성이 야생지 보전 태도를 

예측하고, 응답자의 태도가 가치 지향성과 야생지 보전하려는 

행동 의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

연구는 구조방정식에 의하여 VAB모델을 분석한 연구(이후석, 

& 오민재, 2019; Cheung, & To, 2019; Liu, Zhao, & Jang, 2021; 

Teng, Wu, & Huang, 2014; Vaske, & Donnelly, 1999)이며, 

회귀모델에 의하여 분석한 연구(황윤성, & 서용모, 2017; Liu, 

Zhao, & Jang, 2021)로 구분된다. 기존의 VAB 모델에서 만족, 

지각된 환경적 위협, 행동 의도, 환경적 관심 등의 변수를 추가

하여 확장된 VAB 모델을 적용한 연구이다. 소비자의 행동 의도

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황윤성, & 서용모, 2017; Cheung, & To, 

2019; Teng, Wu, & Huang, 2014)와 관광객의 지속 가능한 행동

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이후석, & 오민재, 2019; Chiu, Lee, & 

Chen, 2014; Liu, Zhao, & Jang, 2021)로 구분된다. 종합적으

로 환경분야에서 소비자의 환경적인 행동을 설명하거나 생태관

광객의 행동의도(충성도)를 설명하기 위해 VAB모델을 적용하

는 것이 보여진다. 이전과 달리 소비자와 관광객은 의식적으로 

환경을 고려하고 자신의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생태관광지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2.3. 지각된 가치와 충성도 간의 영향 관계

지각된 가치는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기본 

기반이다(Homer, & Kahle, 1988). 가치는 사회적 인지의 결합

체로 개인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특정 상황에서 행동하는 

것을 유도하는 개념으로서 정의된다(Kahle, 1983; Kulka, & 

Klingel, 1980). Rokeach (1973)은 가치는 특정 행동 양식이나 

존재의 최종 상태가 반대되거나 반대되는 행동 양식이나 존재

의 최종 상태보다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는 지속적인 믿음으로 정의했다. Homer, & Kahle (1988)은 

가치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학습되거나 획득

되는 일종의 사회적 인지라고 정의했다. Sweeney, & Soutar 

(2001)은 기능에 따른 가치 유형을 정의하였으며 질적 가치, 

정서적 가치, 경제적 가치로 분류하였다. 

지각된 가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동을 유도하는 

사회적 인지의 결합체로서 관광학에서는 정서적, 사회적, 기능

적 가치로 구분한다(이익수, 2021; 최민선, & 오민재, 2019; 

Carvache-Franco, et al., 2020; Kim, & Park, 2017). 이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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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th, Newman, & Gross (1991)는 소비 가치를 분석하여 기능

적 가치, 사회적 가치, 정서적 가치, 조건부라는 5가지 가치를 제시

하였다. 그리고 Gounaris, Tzempelikos, & Chatzipanagiotou 

(2007)은 소비자 선택 행동을 절차적 가치, 제품 가치, 지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정서적 가치, 인적 가치, 절차적 가치, 지각된 

희생을 제시하였다. 생태관광에서 지각된 가치와 충성도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표 1>과 같다. 

최민선, & 오민재 (2019)는 소래 생태습지공원을 방문한 생

태관광객 300명을 대상으로 생태관광에 대한 지각된 가치(사회

적 가치, 정서적 가치, 기능적 가치), 생태관광에 대한 태도 및 

생태관광 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가치, 정서적 가치, 기능적 가치 모두 생태관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방법
변인

연구결과
독립 종속

최민선, & 오민재 
(2019)

인천시 소래늪생태공원 
잠재 방문객 300명

-구조방정식

-지각된 가치
• 사회적 가치
• 정서적 가치
• 기능적 가치

-생태관광에 대한 태도
(매개)

-생태관광 의도

-지각된 가치
• 사회적 가치(+)
• 정서적 가치(+)
• 기능적 가치(+)

김현철, & 정기한 
(2018)

통영 장산도 
잠재 방문객 250명과 

거제 외도 
잠재 방문객 213명

-구조방정식

-지각된 가치
• 인식적 가치
• 정서적 가치
• 기능적 가치

-만족(매개)

-행동 의도

-지각된 가치, 만족
• 인식적 가치(+)
• 정서적 가치(+)

-지각된 가치, 행동의도
• 인식적 가치(+)

-만족, 행동의도(+)

성보현, & 최영석 
(2016)

제주 올레길과 
걸매생태공원 
관광객 267명

-구조방정식

-지각된 가치
• 기능적 가치
• 유희적 가치
• 정서적 가치
• 생태적 가치

-만족도(매개)

-행동 의도

-지각된 가치, 만족도
• 기능적 가치(+)
• 유희적(+)
• 생태적 가치(+)

-만족도, 행동 의도(+)

이익수 (2021)
충북도내 재학중인 

대학생 250명
-다중회귀분석

-지각된 가치
• 인식적 가치
• 정서적 가치
• 기능적 가치

-행동 의도

-지각된 가치, 만족도
• 인식적 가치(+)
• 정서적 가치(+)
• 기능적 가치(+)

Carvache-Franco 
et al. (2020)

코스타리카 보호구역인 
국립 Arenal 공원과 
국립 Caño Negro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관광객 310명

-단계별 다중회귀법

-지각된 가치
• 경제적-기능적 가치
• 정서적 가치
• 사회적 가치

-충성도

-지각된 가치, 충성도
• 경제적-기능적 가치(+)
• 정서적 가치(+)
• 사회적 가치(+)

Kim, & Park 
(2017)

국내 6개 생태관광 운영 
마을 관광객 254명

-구조방정식

-지각된 가치
• 경제적 가치
• 기능적 가치
• 사회적 가치
• 정서적 가치

-만족도(매개)

-충성도

-지각된 가치, 만족도
• 기능적 가치(+)
• 사회적 가치(+)
• 정서적 가치(+)

-만족도, 충성도(+)

Peña, Jamilena, 
& Molina (2012). 

스페인 농촌관광객 
632명

-구조방정식

-지각된 가치
• 기능적 가치
• 정서적 가치

-만족도(매개)

-충성도
-지각된 가치, 만족도(+)
-지각된 가치, 충성도(+)
-만족도, 충성도(+)

Castellanos-
Verdugo et al. 

(2016).

도미니카 푸에르토 
플라타 보호지역 
관광객 520명

-PLS 구조방정식
-지각된 가치
-만족도(매개)

-행동의도
-지각된 가치, 만족도(+)
-만족도, 행동의도(+)

Carrascosa-
Lopez et al. 

(2021)

스페인 Posets 
Maladeta 자연공원 

관광객 341명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지각된 가치
• 경제적 가치
• 기능적 가치
• 사회적 및 정서적 가치

-만족도

-충성도
• 추천의도
• 긍정적인 입소문

-지각된 가치, 만족도
• 기능적 가치(+)
• 경제적 가치(+)

-지각된 가치, 추천의도
• 기능적 가치(+)
• 사회적 및 정서적 가치(+)

-지각된 가치, 긍정적인 입소문
• 기능적 가치(+)
• 사회적 및 정서적 가치(+)

Mengkebayaer, 
Nawas, & Sajid 

(2022)

중국의 생태관광지 
관광객 358명

-PLS 구조방정식
-지각된 가치
-관광객 경험

-충성도
-지각된 가치, 충성도(+)
-관광객 경험, 충성도(+)

<표 1> 지각된 가치와 충성도 간의 영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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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에 대한 태도를 매개하여 생태관광 의도에 정적인 영향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철, & 정기한 (2018)은 통영 장사

도 잠재 관광객 250명과 거제 외도 잠재 관광객 213명을 대상으

로 지각된 가치(정서적 가치, 기능적 가치, 인지적 가치), 고객 

만족, 행동 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서적 가치와 인식적 가치는 고객 만족에 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적 가치는 행동 의도에 

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객 만족은 행동 

의도에 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 외도 

분석 결과, 정서적 가치, 인식적 가치, 기능적 가치가 고객 만족

에 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적 가치와 

기능적 가치는 행동 의도에 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만족과 행동 의도는 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보현, & 최영석 (2016)은 동기, 지각된 가치(기능적, 유희

적, 생태적), 만족도, 행동의도 간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을 올레길 관광객 집단과 걸매생태공원 생태관광객 집단으

로 나눠서 집단 간 차이도 분석하였다. 올레길 관광객은 유희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고, 걸매생태공원 

관광객은 기능적 가치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구성요인 간 영향관계가 생태체험 공간별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이익수 (2021)은 대학생의 생태관광 지각된 가치, 만

족도, 행동 의도를 회귀분석을 통해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생태관광 지각된 가치(인식적, 정서적, 기능적)가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가치 모든 변수가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 가치가 

기능적 가치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생

태관광의 지각된 가치가 생태관광의 만족도와 행동 의도에 많

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 

Carvache-Franco, Perez-Orozco, Carvache-Franco, Víquez- 

Paniagua, & Carvache-Franco (2020)은 코스타리카 보호구역

인 국립 Arenal 공원과 국립 Caño Negro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서 생태관광객 310명을 대상으로 지각된 가치(경제적-기능적, 

정서적, 사회적)의 차원을 설정하고 만족도와 충성도와의 관계

를 분석하였다. 경제적-기능적 가치는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쳤

으며, 정서적 가치와 경제적 및 기능적 가치는 충성도에 중요한 

예측 변수라고 강조하였다. Kim, & Park (2017)은 지각된 가치

를 경제적, 기능적, 사회적, 정서적 가치로 구분하였고, SEM 

분석 결과를 통해 경제적 기능을 제외한 모든 지각된 가치가 

만족도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준다. 연구 결과

를 통해 생태관광객은 물건을 소비하는 것에서 나아가 의미 있

는 경험을 소비하는 그룹이며 생태관광객의 인식을 분석하는 

것은 생태관광객의 행동 의도에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을 

분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Castellanos-Verdugo, Vega-Vázquez, Oviedo-García, & 

Orgaz-Agüera (2016)은 생태관광객이 관광지에 만족할수록 

가족과 지인에게 생태 관광지를 추천하려는 의지와 재방문 의도

를 가지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Peña et al. (2012)은 스페인 농촌

관광을 대상으로 지각된 가치, 만족도, 충성도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각된 가치(기능적, 정서적)의 2개 요인 모두 만족

도와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Carrascosa-Lopez, Carvache-Franco, & Carvache-Franco 

(2021)은 스페인 Posets Maladeta 자연공원 생태관광객 341명

을 대상으로 지각된 가치를 3개의 차원인 기능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및 정서적 가치로 분석하여 만족도와 충성도에 

영향 관계를 조사하였다. 지각된 가치 중 사회적 및 정서적 가치

를 제외한 가치들이 관광객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

는 변수라고 나타냈다. 기능적 가치는 수익의 예측할 수 있는 

변수이고 목적지에 대한 생태관광객의 충성도를 예측하는 주요 

차원임을 나타냈다. 또한, 사회적 및 정서적 가치는 생태관광객

의 여행지 추천 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 변수라고 제시하였

다. Mengkebayaer, Nawas, & Sajid (2022)은 지각된 가치와 

관광객의 경험이 목적지 충성도와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

는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지각된 가치

와 경험이 목적지 충성도 사이의 목적지 애착과 목적지 형평성

의 매개역할을 나타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하여 지각된 가치와 만족, 충성도

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연구(성보현, & 최영석, 2016; 최민선, & 

오민제, 2019; Castellanos-Verdugo et al., 2016; Kim, & Park, 

2017; Pena, Jamilena, & Molina, 2012)와 회귀모델에 의하여 

영향관계를 분석한 연구(이익수, 2021; Carvache-Franco, et 

al., 2020)로 대별된다. 지각된 가치를 하부요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지각된 가치 그 자체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Castellanos-Verdugo et al., 2016; Kim, & Park, 2017; Pena, 

Jamilena, & Molina, 2012)가 있다. 그리고 지각된 가치의 차원

을 하위차원으로 세분하여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

회적 가치(최민선, & 오민재, 2019; Carvache-Franco, et al., 

2020; Kim, & Park, 2017), 정서적 가치(김현철, & 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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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선, & 오민재, 2019; 이익수, 2021; Kim, & Park, 2017), 

기능적 가치(성보현, & 최영석, 2016; 최민선, & 오민재, 2019; 

이익수, 2021; Carvache-Franco, et al., 2020; Kim, & Park, 

2017)가 있다.

2.4. 환경친화적 태도와 충성도 간의 영향 관계

태도(Attitude)는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Hsu, Cai, & Li, 2010). 또한, 자신의 

가치를 투영하는 직관적인 개념이다(Leiserowitz, Kates, & 

Parris, 2006; Katz, 1960). Chiu, Lee, & Chen (2014)은 개인

의 환경적인 태도는 실제로 생태관광객과 단순한 자연지역 관

광객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정의하였다. Dunlap, 

Van Liere, Mertig, & Jones (2000)은 대중의 환경문제에 대한 

시각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태도, 신념, 가치를 포함한 

환경 패러다임을 분석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Milfont, & 

Duckitt (2010)은 환경친화적 태도는 자연환경을 어느 정도 호

의 또는 비호감으로 표현하는 심리적 경향이라 정의하였다. 환

경친화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생태계에 대해 걱정하고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목표한다(Steg, & 

Vlek, 2009). 생태 관광에서 환경친화적 태도와 충성도간의 영

향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양승필, & 곽영대 (2010)는 제주시 절물휴양림 잠재 관광객 

304명을 대상으로 매력 속성(자연 매력, 이용 편의, 접근성), 

태도(인지적 태도, 정서적 태도, 행동적 태도), 지각된 가치가 

만족도(충성도) 간의 영향 관계를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매력 속성 중 자연 매력, 이용 편의와 태도가 

지각된 가치를 매개하여 만족도(충성도)에 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u, Gursoy, & Del Chiappa (2016)은 이탈리아 여행자 

2,352명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태도가 생태관광 행동(생태관광 

관심, 생태관광 방문 의도,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프리미엄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방법
변인

연구결과
독립 종속

양승필, & 곽영대 
(2010)

제주 절물휴양림 
잠재 관광객 304명

-다중회귀분석

-매력 속성
• 자연 매력
• 이용 편의
• 접근성

-태도
• 인지적 태도
• 정서적 태도
• 행동적 태도

-지각된 가치(매개)

-만족도(충성도 포함)

-매력 속성, 만족도
• 자연 매력(+)
• 이용 편의(+)

-태도, 만족도
• 인지적 태도(+)
• 정서적 태도(+)
• 행동적 태도(+)

-지각된 가치, 만족도(+)

Lu, Gursoy, & 
Del Chiappa 

(2016)

이탈리아 여행자 
2,352명

-구조방정식 -생태관광 태도

-생태관광 행동
• 생태관광 관심
• 생태관광 방문 

의도(충성도)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프리미엄 
지불 의지

-생태관광 태도, 
생태관광 행동(+)

de Oliveira, 
Santos, & 

Santos Lobo 
(2021)

브라질 이구아수 
국립공원 잠재 
관광객 434명

-구조방정식
-환경친화적 태도
-방문 동기(매개)

-만족도(충성도)
-환경친화적 태도, 만족도(+)
-방문 동기, 만족도(+)

Najjarzadeh, 
Jafari, Jafari, & 
Rajabi (2018)

카르투란 국립 공원 
잠재 관광객 200명

-경로분석
-환경친화적 태도
-관광객 만족도(매개)

-행동 의도(충성도)
-환경친화적 태도, 행동의도(+)
-관광객 만족도, 행동의도(+)

Li, & Wang 
(2017)

중국 용춘니우물린 
생태관광지구 

잠재 관광객 360명
-경로분석

-환경친화적 태도
-환경적 행동(매개)

-만족도(충성도)
-환경친화적 태도, 만족도(+)
-환경적 행동, 만족도(+)

Thapa (2010)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 
공원 인근 주민 309명

-매개효과 회귀분석

-환경친화적 태도
• 생태적 태도
• 이중적 태도
• 기술적 태도

-활동적 참여(매개)

-행동 의도(충성도)

-환경친화적 태도, 행동 의도
• 생태적 태도(+)
• 이중적 태도(+)
• 기술적 태도(-)

Hasan, Abdullah, 
Lew, & Islam 

(2019)

방글라데시 3개 주요 
해변 관광객 601명

-PLS 구조방정식
-재방문에 대한 태도
-관광객 만족도

-재방문 의도(충성도)
-관광 태도, 재방문 의도(+)
-관광객 만족도, 재방문의도(+)

<표 2> 환경친화적 태도환경친화적 태도와 충성도 간의 영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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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의지) 간의 영향 관계를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태관광 태도(즐거움, 긍정,재미)가 생태관광 행동에 정

적인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asan, Abdullah, 

Lew, & Islam (2019)은 방글라데시 3개 주요 해변 관광객 601

명을 대상으로 재방문에 대한 태도와 관광객 만족도가 재방문 

의도(충성도) 간의 영향 관계를 부분 최소 기반 구조방정식

(PLS-SEM)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방문 의도와 재방문

에 대한 관광객의 태도에 대한 지각된 위험도, 관광지 이미지, 

관광지 만족도 간에 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e Oliveira, Santos, & Santos Lobo (2021)은 브라질 이구

아수 국립공원 잠재 관광객 434명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태도

가 방문 동기를 매개하여 만족도(충성도) 간의 영향 관계를 클

러스터 분석과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친

화적 태도가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방문 만족도(충

성도)에 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친화적 

태도는 만족도(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동기에 의해 

매개되는 간접적인 영향 관계도 나타났다. 매개효과는 자연에 

기반한 동기를 갖는 경향이 있는 환경 운동가의 충성도를 의미

합니다. Najjarzadeh, Jafari, Jafari, & Rajabi (2018)은 카르투

란 국립공원 생태관광객 200명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태도가 

관광객 만족도를 매개하여 행동 의도(충성도) 간의 영향 관계를 

경로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친화적 태도가 관광

객 만족도를 매개하여 행동 의도(충성도)에 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i, & Wang (2017)은 중국 용춘니우물린 생태관광지구 관

광객 360명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태도가 만족도(충성도) 간

의 영향 관계를 경로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친화

적 태도가 환경적 행동을 매개하여 만족도(충성도)에 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apa (2010)은 미국 펜실

베니아 주립 공원 인근 주민 309명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태도

(생태적 태도, 이중적 태도, 기술적 태도)가 행동 의도(충성도) 

간의 영향 관계를 매개효과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환경친화적 태도 중 생태적 태도와 이중적 태도가 활동적 

참여를 매개로 행동 의도(충성도)에 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적 태도는 활동적 참여를 매개로 

행동 의도(충성도)에 부적인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생태

관광에서는 관광객의 환경친화적 태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태도는 충성도를 선행하는 변수이다. 관광객의 환

경친화적 태도가 충성도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환경친화적 태도가 동기와 충성도 사이에

서의 매개효과를 제시한 연구(De Oliverira, & Santos Lobo, 

2021),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태도가 충성도의 영향

관계를 제시한 연구(Li, & Wang, 2017; Najjarzadeh, Jafari, & 

Rajabi, 2018), 매개효과 회귀분석을 통하여 매개효과를 제시한 

연구(Thapa, 2010)이 있다. 이상의 세가지 모형에서 환경친화

적 태도는 충성도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3. 연구 방법

3.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 대상지는 정책적으로 생태관광 운영을 추진 

계획 중인 시화호와 새만금으로 설정하였고, 현황 분석을 위해 

2021년 6월 23일, 7월 14일 이틀간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새만금 간척지 생태관광객과 새만금 간척지와 유

사한 형태를 보이는 시화호 간척지 생태관광객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새만금 설문조사는 2021년 10월 23일부

터 10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되었으며, 시화호 설문조사는 

2021년 11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2일간 진행하였다.

본 조사 진행 전 2021년 10월에 설문조사 조사원 5명을 대상

으로 설문교육을 하였으며, 응답자에게 익명성 보장과 연구목

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

지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Web 

설문지 개발시스템을 적용한 QR 모바일 설문지와 스마트폰 사

용이 어려운 응답자를 위해 지류용 설문지를 통해 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실한 설문 응답을 위해 설문 교육을 받은 

조사원과 연구자가 조사대상자와 1:1 면담을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을 진행하여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해 준 응답자에게 8천원 

상당의 친환경 기념품을 제공하였고, 새만금 간척지 생태관광

객 201명과 시화호 간척지 생태관광객 100명이 응답하여 301

개의 응답을 얻었다.

3.2. 측정도구

지각된 가치에 대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Sweeney, & Soutar, 

2001; Chiu, Lee, & Chen, 2014; Kang, Lee, Lee, & Li,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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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kawsin, & Han, 2017; Petrick, & Backman, 2002; Grewal, 

Monroe, & Krishnan, 1998)를 참고하여 총 12개 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측정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

다’ 5점까지 5단계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지각된 가치의 

세부 문항은 기능적 가치(4항목), 정서적 가치(4항목), 사회적 

가치(4항목)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환경친화적 태도에 대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Song, Lee, 

Knag, & Boo, 2012; Reitsamer, Brunner-Sperdin, & Stokburger- 

Sauer, 2016; Dunlap, Van Liere, Mertig, & Jones, 2000; Lu, 

Gursoy, & Chiappa, 2016; Teng, Wu, & Huang, 2014)를 바탕

으로 총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단계 Likert 척도를 사용

하였다. 충성도에 대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Gounaris, & 

Stathakopoilos, 2004;, Oliver, 1997; Zeithaml, Berry, & 

Parasuraman, 1996)를 참고하여 총 3개의 문항을 구성하였고, 

5단계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3.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설문지는 총 301부 중 마할라노비스 거

리(Mahalanobis distance)를 이용해 29개의 다변량 이상치를 

검출하고 이를 제거해 272개의 유용한 응답이 나왔다. 최종 유효 

표본은 코딩작업을 거쳐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인

분석과 조절회귀분석의 2단계 분석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첫째, 생태관광 생태관광객의 지각된 가치의 차원을 도출하

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다수 변인 간의 공분산과 상관관계 등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문항과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닌 정보를 적은 수의 요인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직각회전(orthogonal rotation) 방식 중 하나

인 베리맥스 회전법(varimax rotation)을 적용하였다. 베리맥스 

회전법은 요인부하량을 단순화하여 요인들의 회전을 통해 비교

적 명확한 관계를 파악한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요인분석은 Hair et al. (2006)이 제안한 적용기

준을 활용하였다.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0.5 이상, 요인고

유치(eigenvalues) 1이상, 그리고 원 변량의 60% 이상을 제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요인분석을 진행할 때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Bartlett의 구형검사(Bartlett 

test of sphericity)를 실시하였고, 변수 간의 편상관을 확인하여 

표본 적합도를 알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검사를 

하였다. KMO 검정값은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며, 0.5보

다 크면 요인분석이 가능하고, 0.8 이상일 경우 요인분석에 매우 

적합하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항목 간 내적 

일관성 및 신뢰도 파악을 위해 Cronbach’a 계수를 활용한 신뢰

도 분석을 하였다. 

둘째, 생태관광객의 지각된 가치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환경친화적 태도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조절

회귀 분석을 실행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 해결을 위해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 후 조절회귀 분석을 실행하였다(Brincks, 

2012).

4. 연구 결과

4.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 결과 

<표 3>과 같다. 성별은 여자 147명(54.0%), 남자 125명(46.0%) 

순서로 나타났다. 나이는 41~50세 64명(23.5%), 31~40세 62명

(22.8%), 51~60세 58명(21.3%), 21~30세 47명(17.3%), 20세 

이하 19명(7.0%), 61세~70세 19명(7.0%), 71세 이상 3명

(1.1%)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는 기혼 172명(63.2%), 미혼 94명(34.6%), 독신 

6명(2.2%)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170명(62.5%), 고

등학교 45명(16.5%), 대학원 45명(16.5%), 중학교 이하 12명

(5.4%)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유형은 사무행정직 66명(24.3%), 

전문직 64명(23.5%), 학생 37명(13.6%), 주부 30명(11.0%), 자

영업 28명(10.3%), 생산기술직 14명(5.1%), 기타 13명(4.8%) 

판매서비스직 11명(4.0%), 농림수산업 9명(3.3%) 순으로 나타

났다. 월 소득은 501만원 이상 81명(29.8%), 201~300만원 58

명(21.3%), 301~400만원 58명(21.3%), 401~500만원 38명

(14.0%), 101~200만원 20명(7.4%), 100만원 이하 17명(6.3%) 

순으로 나타났다.

4.2. 환경친화적 태도

응답자의 환경친화적 태도 특성을 빈도 분석 결과 <표 4>와 

같다. 환경적 태도는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환경적 

태도의 전체 평균은 4.01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인간이 자

연을 간섭할 때 종종 재난이 발생한다’가 4.21점으로 가장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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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 125(46.0)
결혼
여부

결혼 172(63.2)

미혼 94(34.6)

여 147(54.0) 독신 6(2.2)

연령

20세 이하 19(7.0)

월
소득

100만원 미만 17(6.3)

101~200만원 20(7.4)
21~30세 47(17.3)

201~300만원 58(21.3)

31~40세 62(22.8)
301~400만원 58(21.3)

41~50세 64(23.5) 401~500만원 38(14.0)

501만원 이상 81(29.8)
51~60세 58(21.3)

직업
유형

농림수산업 9(3.2)

61~70세 19(7.0) 자영업 28(10.3)

사무행정직 66(24.3)71세 이상 3(1.1)

생산기술직 14(5.1)

학력

중학교 이하 12(5.4)
판매 서비스직 11(4.0)

고등학교 45(16.5) 전문직 64(23.5)

주부 30(11.0)
대학교 170(62.5)

학생 37(13.6)

대학원 45(16.5) 기타 13(4.8)

<표 3>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N=272)

구분 N % 평균 표준편차

환경친화적 태도
(4.01)

지구는 지탱할 수 있는 인구 
수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1.8

3.81 0.893

그렇지 않다 18 6.6

보통 55 20.2

그렇다 140 51.5

매우 그렇다 54 19.9

지구는 매우 제한적인 공간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4

4.08 0.836

그렇지 않다 13 4.8

보통 40 14.7

그렇다 128 47.1

매우 그렇다 90 33.1

인간은 자연환경을 인간의 
필요에 맞게 바꿀 권리가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1.8

3.67 1.014

그렇지 않다 38 14.0

보통 56 20.6

그렇다 117 43.0

매우 그렇다 56 20.6

식물/동물도 인간과 동일하게 
생존할 권리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4

4.14 0.789

그렇지 않다 10 3.7

보통 32 11.8

그렇다 136 50.0

매우 그렇다 93 34.2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권리가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1.8

3.87 0.984

그렇지 않다 25 9.2

보통 46 16.9

그렇다 120 44.1

매우 그렇다 76 27.9

<표 4> 환경적 태도 빈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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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식물/동물도 인간과 동일하게 생존할 권리가 있다’ 

4.14점, ‘자연의 균형은 매우 섬세하여 쉽게 훼손될 수 있다’ 

4.14점, ‘특별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자연의 법칙

의 지배를 받는다’ 4.10점, ‘지구는 매우 제한적인 공간과 자원

을 가지고 있다’ 4.08점, ‘인간은 결국 자연법칙에 대해 충분히 

학습할 것이다’ 4.01점,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권리가 없다’ 

3.87점, ‘지구는 지탱할 수 있는 인구 수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3.81점, ‘인간은 자연환경을 인간의 필요에 맞게 바꿀 권

리가 없다’ 3.67점 순으로 나타났다. 

4.3. 지각된 가치 요인분석

본 연구의 지각된 가치 구성개념에 대한 핵심 내재 요인을 

간추리고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12개의 변수를 대상

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요인분석을 진행할 때 변

수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Bartlett의 구형검사

(Bartlett test of sphericity)를 실시하였고, 변수 간의 편상관을 

확인하여 표본 적합도를 알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검사를 하였다.

검정 결과, Bartlett 값(χ²=2123.025, p < .001)은 유의 확률 

0.00으로 나타났다. KMO의 표본 적절성 검사는 0.883으로 나

타났으며 요인분석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는 Bartlett 값에서 

p < .05이면 대각행렬이 아님을 의미하므로 요인분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나타났다. KMO 값은 높을수록 좋으며 0.5보

다 크면 요인분석이 가능하고, 0.8 이상일 경우 요인분석에 매우 

적합하다고 나타났다.

지각된 가치 12개 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

와 같다. 분석결과, 3개 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3개의 요인의 

총 분산은 73.594%이고, 각 요인 부하량은 0.5 이상임으로 지

각된 가치의 요인분석이 적절하다고 나타났다. 3개 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모두 0.6 이상으로 추출된 요인들은 충분한 

설명력을 보여준다. 

요인 1은 ‘새만금/시화호 방문은 나를 기분 좋게 만든다’, 

‘새만금/시화호 방문은 재미있다’, ‘새만금/시화호 방문은 즐거

운 경험이다’, ‘새만금/시화호 방문은 매력적인 경험이다’ 4개

의 변인을 포함하고 있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의 50.390%를 

설명하고 있으며 ‘정서적 가치’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새만

금/시화호는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다’, 

‘새만금/시화호 방문은 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했다는 기분이 

들게 한다’, ‘새만금/시화호 방문은 나의 자존감을 높인다’, ‘새

만금/시화호 방문으로 타인에 대한 포용력이 커지게 되었다’ 

4개의 변인을 포함하고 있다. 요인 2는 전체 변량의 12.063%를 

구분 N % 평균 표준편차

인간이 자연을 간섭할 때 
종종 재난이 발생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0 0

4.21 0.721

그렇지 않다 4 1.5

보통 36 13.2

그렇다 131 48.2

매우 그렇다 101 37.1

자연의 균형은 매우 섬세하여 
쉽게 훼손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7

4.14 0.787

그렇지 않다 6 2.2

보통 38 14.0

그렇다 133 48.9

매우 그렇다 93 34.2

특별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자연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0 0

4.10 0.782

그렇지 않다 10 3.7

보통 41 15.1

그렇다 134 49.3

매우 그렇다 87 32.0

인간은 결국 자연법칙에 대해 
충분히 학습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1.1

4.01 0.797

그렇지 않다 7 2.6

보통 46 16.9

그렇다 145 53.3

매우 그렇다 71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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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새만금/시화호 관광에서 품질(숙박, 식당, 편의시

설 등)은 일관성이 있다’, ‘새만금/시화호 관광에서 숙박, 식당, 

편의시설 가격은 합리적이다’, ‘새만금/시화호 관광은 품질 관

리가 잘 되고 있다’, ‘새만금/시화호 관광은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 4개의 변인을 포함하고 있다. 요인 3은 전체 변량의 

11.141%를 설명하고 있으며 ‘기능적 가치’로 명명하였다.

4.4. 환경친화적 태도의 조절효과 분석

지각된 가치 중 기능적 가치를 제외하고 지각된 가치가 충성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서적 가치가 충성

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환경친화적 태도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모델1에서는 독립변수인 정서적 가치가 충성도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모형2에서는 조절 변수인 환경친

화적 태도를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모형3에서는 독립변수와 조

절 변수 간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 변수는 표준화 변환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과 <그림 1>과 같다. 모델1의 설명력은 

21.1%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73.447, 

p<.01). 모델2의 설명력은 29.7%, 설명력 증가량(△R2)은 .088

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58.225, p<.01). 

모델3의 설명력은 31.4%, 설명력 증가량(△R2)은 .012이며,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40.929, p<.01). Durbin- 

Watson 통계량은 1.725으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

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도 모

두 2.0미만이면서 1에 가깝고, 개별 공차도 0.5이상이면서 1에 

가깝게 나타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VIF=1.000-1.050, 공차=.953-1.000).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모델1에서 정서적 가치(β= 

.462, p<.01)가 충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에서 정서적 가치(β=.407, 

p<.01)가 충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환경친화적 태도(β=.302, 

p<.01)는 충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3에서 정서적 가치(β=.402, p<.01)가 충성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

변수인 환경친화적 태도(β=.316, p<.01)는 충성도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 

회귀분석을 위해 정서적 가치와 환경친화적 태도의 상호작용을 

투입한 결과에서 정서적 가치*환경친화적 태도(β=.111, p< 

변수 요인 부하량
요인

고유치 
분산

설명력
Cronbachs' 

α 
평균

요인 1. 정서적 가치 3.90

새만금/시화호 방문은 나를 기분 좋게 만든다 .855

6.047 50.390 0.913

3.94

새만금/시화호 방문은 재미있다 .839 3.81

새만금/시화호 방문은 즐거운 경험이다 .833 3.89

새만금/시화호 방문은 매력적인 경험이다 .808 3.94

요인 2. 사회적 가치 3.28

새만금/시화호는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다 .849

1.448 12.063 0.905

3.36

새만금/시화호 방문은 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했다는 기분이 들게 한다 .838 2.97

새만금/시화호 방문은 나의 자존감을 높인다 .823 3.36

새만금/시화호 방문으로 타인에 대한 포용력이 커지게 되었다 .773 3.44

요인 3. 기능적 가치 3.38

새만금/시화호 관광에서 품질(숙박, 식당, 편의시설 등)은 일관성이 있다 .856

1.337 11.141 0.764

3.18

새만금/시화호 관광에서 숙박, 식당, 편의시설 가격은 합리적이다 .853 3.28

새만금/시화호 관광은 품질 관리가 잘 되고 있다 .597 3.50

새만금/시화호 관광은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 .453 3.55

Total variance extracted= 73.594%, KMO = .88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χ2= 2123.025 (df = 66, p < .001)

<표 5> 지각된 가치 요인분석



생태관광객의 지각된 가치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95

www.extension.or.kr (학회홈페이지)

ⓒ 2023 Society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www.jaecd.org (저널홈페이지)

.01)가 충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가치*환경친화적 태도의 상호작용 상

승효과가 나타났다. 정서적 가치가 충성도에 미치는 데 있어 

환경친화적 태도는 정적으로 조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환경친화적 태도는 정서적 가치가 충성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높여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사회적 가치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환경친화적 

태도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델1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적 가치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모델2에서

는 조절 변수인 환경친화적 태도를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모델3

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 변수 간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 변수는 표

준화 변환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7>과 <그림 1>과 같다. 모델1의 설명력은 

14.6%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47.208, 

p<.01). 모형2의 설명력은 25.7%, 설명력 증가량(△R2)은 .114

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47.930, p<.01). 

모델3의 설명력은 28.5%, 설명력 증가량(△R2)은 .022이며,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35.529, p<.01). Durbin- 

Watson 통계량은 1.737으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

성 가정에 문제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lation facto; VIF)도 모두 2.0미만이면서 1에 가깝고, 개별 

공차도 0.5이상이면서 1에 가깝게 나타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VIF=1.000-1.044, 

공차=.957-1.000).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모델1에서 사회적 가치(β= 

.386, p<.01)가 충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가치가 높을수록 충성도

가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모델2에서 사회적 가치(β= 

.349, p<.01)가 충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환경친화적 태도(β= 

.339, p<.01)는 충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3에서 사회적 가치(β=.323, p<.01)가 충성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

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β t-value B β t-value B β t-value

상수 3.902 117.040 3.902 123.991 3.890 122.562

정서적 가치 .286 .462 8.570** .252 .407 7.852** .249 .402 7.809**

환경친화적 태도 .200 .302 5.833** .208 .316 6.088**

정서적 가치*환경친화적 태도 .070 .111 2.174*

F 73.447** 58.225** 40.929**

R2 .214 .302 .314

Adjusted R2 .211 .297 .307

△R2 - .088** .012*

종속변인: 충성도, 변수투입방법: enter, *p<.05, **p<.01

<표 6> 정서적 가치와 환경친화적 태도의 조절효과 분석

<그림 1> 지각된 가치와 환경친화적 태도의 상호작용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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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인 환경친화적 태도(β=.354, p<.01)는 충성도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 

회귀분석을 위해 사회적 가치와 환경친화적 태도의 상호작용을 

투입한 결과에서 사회적 가치*환경친화적 태도(β=.150, p<.01)

가 충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가치*환경친화적 태도의 상호작용 상승

효과가 나타났다. 상호작용의 상승효과는 환경친화적 태도가 

높을수록 충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회적 가치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환경친화적 태도

는 정적으로 조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친

화적 태도는 사회적 가치가 충성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높여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생태관광 

생태관광객의 지각된 가치 중 ‘정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높을수록 충성도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

은 수준의 지각된 가치를 갖은 사람 중 환경친화적 태도를 가지

고 있는 생태관광객이 관광지에 대한 충성도가 높게 나타났다.

5. 결론

생태관광은 가치지향적인 관광이기 때문에, 생태관광객의 

지각된 가치와 충성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충성도

가 높은 생태관광객은 관광지에 대한 재방문과 비용감소를 제

공하여 이익을 증가시킨다. 충성도가 높은 생태관광객은 대안 

관광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방문하여 지인에게 관광지를 추

천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러한 충성

도는 새로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과 비교할 때 더 효율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절회귀분석을 통하여 생태관광객의 지각된 

가치가 환경친화적 태도의 조절 효과에 따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각된 가치의 차원을 구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결과, 정서적 가치, 사회적 가치, 기능적 가치의 세 

차원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이익수, 2021; 최민선, & 

오민재, 2019; Carvache-Franco, et al., 2020; Kim, & Park, 

2017)와 일치된 결과이다. 도출된 지각된 가치의 세 가지 차원 

중에서 정서적 가치가 가장 높은 변량(50.4%)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정서적 가치가 가장 중요함을 의미한다. 세 가지 가치 

중에서 정서적 가치가 평균값(3.90)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절회귀분석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지각된 가치 중에서 정서적 가치가 충성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

의 연구 결과(김현철, & 정기한; 최민선, & 오민재, 2019; 이익

수, 2021; Kim, & Park, 2017)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정서적 

가치와 환경친화적 태도의 상호작용을 투입한 결과에서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가치가 높으면 충성도

가 높은데, 환경친화적 태도가 높으면 충성도가 더욱 더 높아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각된 가치 중에서 사회적 가치가 충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연구 결과

(최민선, & 오민재, 2019; Carvache-Franco, et al., 2020; Kim, & 

Park, 2017)와 일치하였다. 또한 사회적 가치와 환경친화적 태

도의 상호작용을 투입한 결과에서 정적인 조절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가치가 높으면 충성도가 높게 나타나

는데, 환경친화적 태도가 높으면 충성도가 더욱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기능적 가치는 충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성보현, & 최영석, 2016; 최민선, & 

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β t-value B β t-value B β t-value

상수 3.902 112.481 3.902 123.991 3.890 122.562

사회적 가치 .239 .386 6.871** .216 .349 6.633** .200 .323 6.109**

환경친화적 태도 .224 .339 6.447** .233 .354 6.773**

사회적 가치*환경친화적 태도 .098 .150 2.858**

F 47.208** 47.930** 35.529**

R2 .149 .263 .285

Adjusted R2 .146 .257 .277

△R2 - .114** .022**

종속변인: 충성도, 변수투입방법: enter, *p<.05, **p<.01

<표 7> 사회적 가치와 환경친화적 태도의 조절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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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재, 2019; 이익수, 2021; Carvache-Franco, et al., 2020; 

Kim, & Park, 2017)와 상반된 연구결과이다. 기능적 가치가 

환경친화적 태도의 조절 효과에 따른 충성도 사이에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기능적 가치가 높을

수록 충성도가 높아지기는 하지만, 환경친화적 태도가 높다고 

하여 충성도가 더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만금 

지역이나 시화호 지역은 아직 생태관광지로서 시설이나 기능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능적 가치는 환경친

화적 태도와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관광객은 단순한 상품 소비자 이상으로 의미 있는 경험

의 소비를 추구한다. 생태관광객의 지각된 가치 중에서 정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는 그들의 행동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특히 생태관광객은 생태관광을 하기 전에 환경친화적 

태도가 높으면 생태관광지가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어 목적지에 대한 충성도를 높인다. 본 연구 결과

는 우리나라 생태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설 위주

의 기능적 가치 요인을 넘어 사회적, 정서적 가치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기능적인 시설물 

관리보다 사회적 가치와 정서적 가치를 자극할 수 있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관광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생태관광 프로그

램은 정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태관광 목적지 경험이 

우선 재미가 있고, 즐겁고, 기분을 좋게 하고, 매력적인 경험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광객의 사회적 지위 향상, 관광

객의 자존심 고양, 타인에 대한 포용력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즉, 생태관광 프로그램 실무자는 생태관광객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가치를 세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친화적 태도는 생태관광객의 지각된 가치와 상승

적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관광 프로그램 

실무자들은 생태관광자의 환경친화적 태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생태관광객의 환경친화적 태도 수준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환경친화적 태도를 

증진시키는 해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환경친화적 태도를 증

진시키기 위해서는 성장주의 한계, 인간중심주의 한계, 자연과 

인간의 조화, 자연법칙과 인간 등에 관한 해설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정책입안자들은 생태관광 목

적지 조성에 있어서 시설 위주의 기능적 가치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정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태

관광지의 재미, 쾌적성, 고유성, 신기성, 매력물 등을 매우 중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공적인 생태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는 생태관광자의 환경친화적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환경친화

적 태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자연과 인간의 조화, 인간중심주

의 한계, 성장주의 한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친화적 태도를 높이기 위해선 환경과 생태의 미래가치

를 학습하고 실천하기 위해 의무교육이 필요하며, 봉사점수 대

신 환경 활동 점수로 대체하여 환경교육이 보편화된다면 시민

의식이 높아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환경교육이 독립과목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환경 관련 내용을 가르칠 

수 있어 전문화된 환경교육을 학생들이 학습하지 못하고 있다

는 점이 한계이다. 영국, 미국, 호주, 핀란드 등의 경우 환경교육

은 학교에서 의무교육으로써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고 정부

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

하는 모습과 상반된다. 또한,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

획부터 없어지는 봉사활동 점수를 환경 활동 점수로 대체하여 

환경교육이 의무화된다면 환경적, 생태적 가치가 미래 세대에

게 환경교육을 보편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료를 수집

한 지역이 생태관광이 추진되고 있는 간척지인 시화호와 새만

금 지역을 대상으로 생태관광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환경부가 지정한 국내 생태관광 명소인 전남 순천만, 서산 천수

만, 창녕 우포늪 등을 포함하지 못하여 생태관광 방향성을 제시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자료를 수집한 지역의 생태관광 

특징이 다르다는 점이다. 시화호는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간척

지 사업을 중단하고 방류를 통해 수질 개선하여 생태관광을 운

영하는 생태관광지이지만, 새만금은 간척지 완공 후 바닷물 방

류를 하지 않고 생태관광을 운영하고자 하는 생태관광지이다. 

시화호의 생태관광 추진방향과 새만금의 생태관광 추진방향이 

다른데,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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