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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어가 소득은 어촌주민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WTO·DDA 체제 도입

과 FTA 체결 등은 수산물의 시장개방과 수입시장과의 경쟁

관계 심화 및 어업경영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다(Shin, 

2006). 또한, 2016년 이후 한일 어업협정이 결렬되면서 조업 

구역 축소와 어획량, 그리고 수익이 하락하게 된다(KBS, 

2024). 실제로 시장개방과 어장의 축소 등은 어업의존도를 

약화하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어업의존도가 18.3%가량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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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Statistics Korea, 2022b).

한편, 고령 인구의 증가와 청년 인구의 사회적 유출이 가

속되면서 최근 3년 사이 어가 인구의 20%가 감소하게 된다

(Statistics Korea, 2023b).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가는 전년 대비 1.8% 감소하고, 어촌의 65세 이상 인구 비

율은 44.2%1)로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22a). 인구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어촌사회의 폐쇄성, 열악

한 정주 여건, 그리고 취약한 소득기반은 어촌소멸을 가중

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21b). 향후 2045년에는 전체 어촌의 84.2%가 소멸 고위험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분석되면서(Park et al., 2018), 정부는 

1) 고령인구비율 = (만 65세이상 인구/전체 인구)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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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연구의 대상지인 어촌은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어촌공동체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어촌관광에 주목하게 된다. 이는 

어촌공간의 비일상성이 관광의 기능과 부합되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어촌관광의 중요성에 비해서 관련 정책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촌관광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도를 분석하고, 시대별로 이슈와 정책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뉴스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어촌관광 관련 기사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촌관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어촌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촌지역 소멸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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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ishing villages, which are the focus of this study, are interested in fishing tourism for creating a new income base and sustaining fishing 

communities. This is because the extraordinary nature of the fishing village space creates new values in line with the function of tourism, however, the 

related policies are less than adequate compared to the importance of fishing village tourism.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terest of Korean 

society in fishing village tourism the manner in which this issue has changed over time. Using the news analysis system, BigKinds, we systematically 

collected and analyzed articles related to fishing village tourism reported in the domestic media. The results showed that social interest in fishing village 

tourism and government policy support had increased over time, suggesting that fishing village tourism was an important strategy that could revitalize  

local economies and prevent the disappearance of fishing vill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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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과 공동체의 다원적 가치를 존속하는 방편으로 어촌관

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2년 제정 및 개정된 「농어촌정비법」과 「해양수산

발전기본법」은 주로 어촌의 물리적 기반을 갖추는 사업을 

위한 법률로 볼 수 있다. 이후 2007년 개정된 「어촌·어항

법」은 어촌관광 정책 범위를 시설 위주에서 어촌지역 문화

의 영역까지 확장한 것으로 평가된다(Kong, 2012). 이처럼 다

양한 부처별 어촌관광 법률 및 규정들은 어업 외 소득증대

와 국민의 관광수요를 충족하는 공간으로서 어촌을 활성화

하려는 동일한 목표를 보인다. 가령,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사업은 어촌관광의 거점 인프라를 조성하고 소규모 항‧포구

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한 것으로 

평가된다(Chae and Bae, 2020). 또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2)

을 통해 전국에 어촌관광 기초기반이 조성되면서, 새로운 

생활문화에 대한 수요를 유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특히, 어촌의 전통어법인 독살체험, 창경바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관광객의 어촌문화에 대한 이해도

를 증진하게 된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05). 이와 

더불어, 어촌사회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

발과 운영, 수산물 판매 등으로 어가 소득의 증진과 어촌 활

성화라는 이득이 창출된다(FIPA, 2019). 이처럼 어촌체험휴

양마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3년 124개소로 추산되지

만, 최근 코로나 19와 운영인력의 고령화 등 일부 개선사항

이 나타나는 점도 사실이다(Ajunews, 2022). 그럼에도 어촌공

간을 소비하는 관광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21c) 어촌관광의 중요성을 

유추할 수 있다. 약 20년간 어촌관광 정책이 전개된 현시점

에서 어촌관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2022년 기준 어촌관광

으로 창출되는 어업 외 소득원은 전년 대비 11.4% 감소하면

서(Statistics Korea, 2023a), 언론을 통해 어촌관광의 시대별 주

요 이슈와 실질적인 사회적 관심을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하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간에 걸친 국내 뉴스의 연도별, 주

제별 어촌관광 보도 추이를 분석하여, 어촌관광에 대한 관

심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시기별 보도량과 반복되는 

핵심어 및 관계도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어촌관광 이슈와 

정책의 변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어

촌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2)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명칭은 2003년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사업에서 현재로 변경됨

2. 이론적 고찰

2.1 어촌관광

1994년 정부는 무역협정인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한 농어

업인들의 피해를 완화하고자 농어촌특별세를 도입하게 된

다. 동 제도는 어항개발의 여력을 증가시키면서, 수산업 생

산기반시설과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생활기반시설 

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진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05). 하지만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

면서, 다양한 관광형태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가하게 된

다. 이에 어촌은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업 외 소득

원을 창출하기 위한 생활 및 관광기반 여건을 갖추었다.

정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교류법)」 제6조와 「어촌·어항법」 제49조 및 국가균

형발전특별회계 제3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어촌관광을 활성

화하기에 이른다. 2001년 어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을 통해 

어촌체험마을 57개소가 조성되었고, 2004년 어촌관광 진흥

종합대책과 2005년 어촌관광활성화정책 등에 반영되면서 점

진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게 된다(Chae and Ko, 2023). 또한, 

해양수산부는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2004년 선정된 부

산 대변항, 거제 지세포항, 서천 홍원항, 부안 격포항, 여수 

국동항 등 5개 국가어항을 다기능어항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어항 본연의 수산기능을 유지하면서, 관광과 레

저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연

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KDI, 2006). 

세부적으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2001년 시범사업을 

거친 후 이듬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사업 명

칭이 기존 어촌체험마을에서 2018년 어촌체험휴양마을로 변

경된 점은 사업의 기조가 일부 변경된 점에 기인한다. 사업

내용이 어촌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체험활동에서 확장되어 

도시와 어촌 간 교류 및 도시민이 어촌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을 꾀했기 때문이다. 어촌체험휴

양마을은 신규마을 조성과 지정해제 등 일부 변동이 있으

며, 2023년 기준으로 전국에 124개의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운

영되고 있다(Sea Travel, 2023). 시도별 분포는 전라남도가 

27%(33개)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상남도

가 21%(26개)로 가장 많았다(Table 1). 사업 초기에는 인프라

를 중점적으로 육성했다면 최근에는 고도화사업을 통해 특

색있는 어촌마을로 강화될 수 있는 재정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신규 어촌활성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기여한다.

한편, 2019년부터 정부는 어촌 활성화와 어업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으로서 어촌뉴딜사업과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에는 관광 



국내 언론에 보도된 어촌관광 이슈의 변동 분석

- 301 -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어촌관광의 중요성

을 함의하고 있다.

Gyeongnam Jeonnam Chungnam Gangwon Gyeonggi

26 33 14 11 9

Gyeongbuk Jeonbuk Busan Incheon Ulsan Jeju

6 6 3 7 2 7

Source: Sea Travel(2023)

Table 2. Status of the fishing village tourism

특히, 제5차 관광진흥기본계획(’18~’22)은 어촌의 자연환

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하여 어촌체험마을의 역량을 강화하

였다면,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3~’27)은 워케이션, 야간

관광 등 체류형 관광 및 생활관광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

원체계가 마련된 바 있다(Table 2).

2.2 언론의 특성과 역할

대중매체는 단순히 사실적 정보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

라 과거와 현재의 상호관계를 통해 양자에 대한 이해를 제

공한다(Carr, 1961; 2015). 특히, 대중매체는 기술의 발전, 소

비자의 미디어 이용 습관 변화,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맥락

에 따라 크게 변화해왔다. 대중매체는 대중에게 공적 의사

전달의 기능을 수행하고(Nam, 2005), 대중들이 다양한 형태

의 참여적 행동에 관여하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Eveland 

et al, 1999).

그 가운데 신문은 보존성과 기록성, 반복성이 강한 특징

이 있다(Jung et al., 2003). 신문의 주요 기능은 해설 및 비판, 

보도, 오락 및 광고 등으로 대중은 언론을 통해 표현된 대상

에 대해 고정된 이미지를 갖게 된다. 또한,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되는 정보는 언론사의 관심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큰 이슈가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Kim, 2010). 보편적

으로 사회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보도하는 언론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언론은 한 시대의 사

회적 관심과 시대적 경향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촌관광과 관련된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어

촌에 대한 이슈 및 정책의 변동과 사회적 경향을 규명할 수 

있다. 또한, 언론에 나타난 어촌관광의 관심 정도를 실질적

으로 분석하고 그 이면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어촌관광을 보도하는 언론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어촌의 문화와 역사, 자연적 특성을 강조함으

로써, 어촌관광의 매력성을 다루고 있다. 둘째, 환경보호 등 

지속가능한 어촌관광과 관광객의 책임 행동 등 보도의 성격

을 보인다. 다음으로, 어촌의 문화유산, 전통 어업방식 등 사

회문화적 이슈와 어촌관광의 경제적 영향 등 해설적 성격을 

Type Details 

Tourism 

promotion 

master plan

(’18~’22) 

[Strategy Challenge 2: A region that thrives on 

tourism]

� Establishment of 10 fishing themed villages 

and expansion of infrastructure for fishing 

villages tourism

� Conducting regional surveys to discover 

cultural resources and fishing heritage

� Establish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strategies for fishing village tourism and 

develop successful models

� Implementing a rating system for fishing 

villages tourism

� Expanding the 300 Fishing Village New Deal 

projects in 2020 and promoting innovative 

fishing villages (fishing village upgrading)

� Selecting fishing theme villages by utilizing 

unique resources of fishing villages

� Prepare measures to revitalize fishing village 

tourism,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 experience content

� Promote tourism satisfaction through the 

fishing village tourism rating system

Tourism 

promotion 

master plan

(’23~’27)

[Strategy Challenge 4: Realizing an era of more 

often and longer stay regional tourism: 

Developing marine and coastal tourism resources]

� Capacity building for fishing experience and 

recreation villages: Surveying and evaluating 

Table 3. Fishing Village Tourism Policy of Tourism Promotion  

Master Plan

the current situation and improving 

capabilities through customized consulting

� Consulting support for new and discontinued 

fishing villages, including foundation for 

operation, development of specialized 

programs, and creation of experience facilities

� Provide ratings to improve the quality of 

fishing village tourism services and share 

achievements through the sharing of best 

practice villages

� Promote projects to promote urban-rural 

exchanges to expand local stay, such as 

revitalizing living tourism  

� Developing and promoting courses linked to 

tourism infrastructure, such as marina leisure 

and fishing experiences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themed beaches
Source: Joint Ministry(2017, 20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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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비판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어

업자원의 감소, 관광으로 인한 환경변화 등을 보도하는 등 

어촌관광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언론의 

보도에 따라 대중의 가치와 관심이 형성되므로, 그동안의 

어촌관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찰하고, 시대적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관광과 관련된 이슈가 언론 보도를 통

해 어떤 빈도로 노출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어촌관광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미래 전망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국내 언론에 나타난 어촌관광의 시대별 이슈와 

경향을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

다. 또한, 언론 보도량, 핵심어, 핵심어 간 관계 등의 정보와 

실제 어촌관광 정책의 내용을 상호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1. 어촌관광에 대한 언론 보도량 관련 기사는 연

도별로 어떻게 보도되는가?

연구 문제2. 어촌관광 관련 기사의 연도별 핵심어는 무엇

인가?

연구 문제3. 어촌관광 관련 핵심어 간 관계는 어떠한가?

3.2 연구 대상 및 분석 방법

언론은 사회적 이슈를 재생산하고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

는 공론적 기능을 수행하므로(Lee, 2019), 기사의 핵심어 속에 

사회적 흐름이 담겨있다.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한국언론진흥

재단이 제공하는 기사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Bigkinds)’ 데

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분석 범주는 전국일간지, 경제일

간지, 지역일간지를 모두 포함한 총 47개의 언론사이다. 지

역일간지를 포함한 근거는 어촌의 입지적 특성상 지역신문

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분석 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23

년 12월까지 23년간 보도된 어촌관광 관련 기사로 한정하였

으며, 시기별로 구간을 나누어 핵심어의 의미 변동을 구별

하였다. 분석 연도를 2001년부터 한정한 것은 정부가 어촌관

광 활성화를 일환으로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한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해당 연도에 해양수산부는 어촌관광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연구를 통해 어촌관광의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사

회 및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게 된다(Lee et al., 2008).

한편, 검색어는 ‘어촌관광’으로 설정하여, 제목과 본문에 

해당 단어를 포함한 기사를 수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사

이동, 홍보 중심의 내용을 필터링하여, 분석자료의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기사는 총 2,620건으로 키

워드 트렌드, 관계도, 연관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4. 분석 결과

4.1 키워드 트렌드 분석

어촌관광과 관련된 총 2,620건의 기사를 살펴보면, 지역

일간지가 1,9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일간지, 

전국일간지 순으로 보도 건수가 높았다. 특히, 지역일간지

는 경상도(505건), 강원도(373건), 전라도(340건)의 순으로 나

타났는데(Table 3), 이는 어촌의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

로 보인다. 실제로 어촌을 구성하는 어촌계는 전라도와 경

상도에 과반수가 분포되어 있으므로(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 2022), 어촌관광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의 관심도를 엿볼 수 있다. 

Division Frequency

National newspaper 270

Economic newspaper 433

Local 

newspaper

1,917

Gangwon-do 373

Gyeonggi-do 139

Chungcheoung-do 310

Gyeongsang-do 505

Jeolla-do 340

Jeju 250

Table 4. Number of reports by newspaper

키워드 트렌드는 핵심어와 관련된 뉴스의 보도건수를 그

래프로 표현하여(Fig 1),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연도를 추

정할 수 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연도를 특정하고자 

200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집된 기사를 분

류하면 아래와 같다(Table 4).

Year Frequency Year Frequency Year Frequency

2001 31 2009 141 2017 82

2002 36 2010 170 2018 155

2003 66 2011 131 2019 93

2004 150 2012 117 2020 102

2005 128 2013 91 2021 144

2006 123 2014 106 2022 110

2007 108 2015 134 2023 116

2008 142 2016 144 Total 2,620

Table 5. Number of media reports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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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관광은 2001년 31건으로 시작하여 2004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대된다. 해당 시점은 정부가 어업환경 변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기존 수산업 중심의 어항에서 해양관광 기

능을 수행하는 다기능어항의 필요성을 인식한 시기이다. 즉, 

다기능 어항개발계획을 통해서 어촌의 관광기반을 마련하

고, 단일 기능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목적을 지닌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04). 또한, 2001년 어촌체험마을 조

성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되면서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기간 중 2010년 170건으로 가장 높게 보도되고 있으

며, 2018년 155건, 2004년 150건, 2021년과 2016년 144건의 순

으로 나타났다. 어촌관광 관련 언론보도가 2010년 최고점을 

찍게 된 것은 어촌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의 

‘친환경 명품 섬’ 사업이 추진되고, 지방어항지정, 민간투자

사업 유치 등의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서

지역을 찾는 여객선 이용객은 2010년 1,430만 명에서 2013년 

1,606만 명으로 약 12%가 증가하면서(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21a) 어촌관광과 관련된 정책추진의 효과도 추정

할 수 있다.

2004년 당시 해양수산부는 다기능 어항개발과 더불어 어

촌관광 진흥종합대책에 따라 어촌·어항 복합공간 7개소와 

어촌관광단지 11개소를 선정하게 된다. 어촌관광모델 중 하

나인 어촌·어항 복합공간은 강원도 강릉항, 전남 강진군 마

량항 외 지역으로 각 지역에 150억 원이 투입되고, 어촌관광

단지는 인천 강화군 초지, 경기 화성시 전곡, 강원도 동해시 

대진 등으로 각각 60억 원이 지원되었다(Maeil Economy, 

2004). 지역과 해역별 특성을 고려해 관광, 휴양, 정주형 등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개발 방향을 띠고 있으며, 지역주민

의 사회적 관심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Gangwon Media, 

2004). 또한, 아름다운 어촌 100선 마을 찾아가기 행사 등을 

추진하며 언론에서도 어촌관광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을 유

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높은 언론 보도 건수가 나타난 시기는 2016년

과 2021년이다. 우선 2016년에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

법」을 근거로 한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의 성과가 일부 

나타난 시기이다. 어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생

산, 가공, 판매·유통·관광 산업을 연계하여 소득원을 창출하

는 등 어촌공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2021년은 코로나 19 확산 이후 평가체

계를 개편하고, 안전·위생 관리 항목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인 해이다. 2021년 7월 해양수산부는 섬과 해양을 관광 자

원으로 이용활 수 있도록 섬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

된 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다수의 섬을 보유한 자치단체일수록 조례를 

제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KIDI, 2023). 일례를 들자

면, 2015년 경상남도 통영시는「통영시 생태 섬 육성조례」

를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섬 관광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갖

추었다(Hansannews, 2008). 그러나 법령 다수가 생태·환경 부

문 중심으로 제정되어 섬 관광의 요소별 정책추진에 있어 

한계가 있다(KIDI, 2023). 또한, 해양수산부는 어촌 현장과 관

광수요 변화에 맞춘 ‘어촌관광사업 등급 결정 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혜택을 대폭 확대

하려는 목표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사 건수에 근거해서 어촌관광 이슈와 

정책의 흐름을 세밀하게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기간별로 구

간을 나누어 상위 핵심어를 분석하였다.

Fig. 1. Annual keyword Trends. 

4.2 연관어 분석

기간별 빈도분석을 통해 세분화한 어촌관광 이슈의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Table 5).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어촌관

광으로 검색된 기사에서 추출된 상위 빈도 단어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상위 10위에 포함된 

단어는 활성화, 해양수산부와 더불어 동해, 강릉, 경기도, 화

성 등 지역이 포함된다. 이 시기는 「어촌‧어항법」의 개정

으로 어항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게 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어항에 대한 시각이 단순 기반시설에서 어촌사회의 역

할을 확장하는 복합적 공간으로 변화한 것이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23a). 가령, 동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추

진된 2004년 다기능 어항개발사업은 수산업 기능뿐만 아니

라 관광레저용 계류시설, 관광객 편의시설, 주민 소득시설 

등 관광어항의 중요성을 내포한다. 또한, 2004년 어촌·어항 

복합공간 및 어촌관광단지로서 동해, 강원도 강릉항, 경기도 

등이 선정되면서, 해당 지역이 다수 언급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동해는 2001년부터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된 곳으로 주민들이 3차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Lee et al, 2008). 2008년 강릉항은 국가어항 및 다

기능어항으로 선정되면서 기존 ‘안목항’에서 명칭의 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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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고, 관광중심지로 변모하였다. 한편, 경기도는 2001

년부터 화성시 궁평, 전곡, 제부리 마을과 시흥시 오이도마

을, 안산시 선감도마을 등 5개소를 어촌체험마을로 조성하

게 된다. 동 사업지에 어촌관광 안내소, 화장실, 샤워실 등 

관광 기초시설과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도시민을 

유도하게 된다(Kyeonggi Ilbo, 2004). 해당 정책은 어촌사회가 

어업 외 소득을 창출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Song, 

2009).

다음으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어업인, 수협, 사업비, 

수산자원 등의 주요 단어가 새롭게 등장한다. 2008년부터 

「도농교류법」에 근거하여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적극적으

로 육성하고 있으며,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자원 조

성 등을 지원하기에 이른다. 이는 도시민의 유입뿐만 아니

라 어촌의 본원적인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어촌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기존 어촌정책이 기반시설 확충과 소득 창출에 국한됨으로

써,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의 필요

성이 논의된 시기이기도 하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4).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역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이 요구되면서, 이후 어촌뉴딜 

리빙랩 시범사업 등이 추진된다.

2017년부터 2023년에는 귀어, 전남도, 이사장, 기반시설

과 같은 단어가 신규 단어로 도출되고 있었다. 2023년을 기

준으로 불과 3년 사이에 어가인구가 20%가량 감소하면서

(Statistics Korea, 2023b), 어촌소멸에 대한 우려가 가속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해양수산부는 귀어학교,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융자 지원 등 귀어·귀촌 정책을 강화하게 된다. 특

히, 어촌워케이션, 해양치유, 해양레저 등 컨텐츠를 통해 어

촌의 체류인구를 유입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예컨대, 

유인도서 비중이 높은 전라남도는 ‘청춘어람 육성사업’, ‘가

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 섬 어촌의 지역성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의 성과를 보인다. 그동안 추진된 하드웨어적 

사업에서 탈피하고, 지역사회를 사업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서 기능하는데 초점을 둔다. 또한, 지역의 정체성과 주민 삶

의 질 향상, 그리고 고유한 컨텐츠의 개발에 중점을 둠으로

써 과거 어촌관광 정책보다 질적 확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타, 어촌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촌뉴딜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도 전방위적으로 시행

하면서 관련 단어들이 상위에 도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는 2020년 도정 핵심과제로서 ‘청년

특별도’ 조성을 위해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기반을 마련하고

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 어촌·어항의 생

활SOC 조성사업 등 기반시설에 대한 주요어는 어촌관광에

서 꾸준히 도출된 단어로 볼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어촌체험휴양마을의 관광객이 급감하게 되는

데, 이와 같은 어려움을 안전한 어촌관광지 조성을 위한 노

력 외에도 어촌 콘텐츠를 다양화하려는 노력으로 극복하고 

있다(FIPA, 2021).

종합하면 지난 20년간 언론에서 어촌관광은 어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주류를 차지하며, 그 과정에서 ‘귀어’, 

‘어업인 소득증대’ 등의 기대효과가 부각되고 있었다. 그렇

지만 기반시설, 수산물, 수산자원 등 전통적인 어촌기능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다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맞춘 어촌공간의 탈바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어촌관광 정책도 시기별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데, 초기의 기반시설 확충, 획일적이고 하향적 개발방식 등

에서 부가가치 향상, 지역 특색 반영, 지역사회 참여 유도로 

전환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NO.
2001-2008 2009-2016 2017-2023

Keyword Freq. Keyword Freq. Keyword Freq.

1 Activation 689 Activation 852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232

2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489

Fishery 

products
716 Activation 1041

3
Donghae 

City
469 Fishermen 430

Fishery 

products
677

4
Fishery 

products
447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302
Return to 

fishery
539

5
Gangneung 

City
321 Project cost 268 Fishermen 489

6 Gyeonggi-do 254 Gapa Island 256 Fisheries 349

7 Resident 216 Fisheries 243 Jeollanamdo 270

8
Hwaseoung 

City
208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37 Project cost 257

9 Beach 178
Fishery 

Resources
236 Chairman 223

10 Fishermen 166 Mara Island 206 Infrastructures 211

Table 6. Top 10 keyword by period

한편, 전체 기간인 2001년부터 2023년에 대한 빈도분석 결

과를 시각화한 워드 클라우드는 아래와 같다(Fig 2). 워드 클

라우드는 빈도가 높은 단어일수록 글씨가 크고 굵게 나타난

다. 워드 클라우드의 중심 단어를 살펴보면, 해양수산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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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 바다해설사, 어업인, 조성사업 등의 단어와 강릉, 거진

항, 가파도 등 어촌관광 정책이 시행되는 장소들이 다수 언

급되었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어촌어항공단은「어촌·어항

법」등 법적근거를 통해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 어촌의 경관개선, 체험프로그

램 개발, 바다 해설사 양성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바다 해

설사는 어촌자원과 문화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는 전문 인력

이자 어촌관광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Yoon, 

2022). 다양한 재정사업을 통해 어촌의 기반시설 확대와 소

득증대를 꾀하는데, 거제시 장목항은 민간투자로 추진되는 

장목 관광복합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어촌관광과 판매시설

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23b).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도 주민주도의 관광콘텐츠 개

발 및 운영을 위한 수산항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24). 이처럼 어촌관광은 기

반시설 조성에서 확장하여 어촌공동체 중심의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한다.

Fig. 2. Word cloud.

4.3 관계도 분석

전체 기간의 핵심어는 어촌관광과 해양수산부를 중심으

로 크게 3~4개의 군집으로 나누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

다(Fig 3). 네트워크 아래쪽은 공공기관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어촌관광을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내용을 나타내고 있

다. 실제 수산 및 어촌 전문공공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촌뉴딜사업의 위탁수행과 귀어귀촌 활성화, 소득 다변화 

등의 중점사업을 통해 다양한 기관과 소통하고 있다. 반면, 

어촌 네트워크의 위쪽에는 실제로 어업인의 소득수준 향상

과 관광수요를 증진하기 위한 세부 사업지와 관련된 단어들

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네트워크 오른

쪽으로도 실제 어촌관광과 관련된 재정사업 수혜지와 관련

된 이슈들이 위치하는 점을 알 수 있다.

Fig. 3. Network analysis.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3년간의 어촌관광

을 주제로 한 뉴스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어촌관광의 이슈 

변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뉴스 분석 서비스

인 빅카인즈를 활용하였으며, 국내 언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관광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는 연도별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는데, 초기 어촌관광의 보도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

진된 2004년부터 관심 정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이후 2010년

과 2018년에 가장 높은 보도량을 기록하게 된다. 이 시기에 

정부가 ‘친환경 명품 섬’ 사업과 지방어항지정, 민간투자사

업 유치 등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

으로써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21년

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피로감을 어촌공간을 통해 해

소하려는 수요자와 안전·위생 등 체계를 마련하려는 공급자 

측면의 노력이 보인 시기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서 어촌관광에 대한 관심은 정부의 지원정책을 시작으로 증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 어촌관광을 둘러

싼 핵심어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어항 

복합공간 및 어촌관광단지와 관련된 사업 및 구체적인 지역



고지영․이채완

- 306 -

이 주목받고 있었다. 해당 시기는 어촌을 단순히 수산물 생

산의 공간에서 확장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간

으로서 인식의 변화를 꾀한 시기로 볼 수 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도농교류법」의 시행으로 어업인의 소득증

대와 수산자원 등의 주요 핵심어가 언급된다. 어촌사회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중심을 둔 시기로 보인

다. 마지막으로 2017년부터 2023년에는 귀어, 기반시설 등이 

상위 핵심어로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는 어촌소멸의 대응방

안으로 귀어학교, 주택구입융자 지원 등 귀어·귀촌 정책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정책추진, 어촌관광 활성

화 노력, 그리고 어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

한 접근 방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조명하였다. 종합하면, 어촌관광의 지향점은 관광수요의 증

진을 통한 어촌의 활성화와 공동체의 재건에 있다. 그렇지

만, 시대별 어촌관광 정책은 기반시설, 생활 SOC 등 대규모 

재정지원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재정사업의 수혜와 

관련한 이슈에 사회적 관심도도 높다. 셋째, 어촌관광과 관

련된 핵심어는 어촌관광 대책을 논의하는 주요 공공기관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었다. 또한, 

세부사업과 수혜지 간 관계도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종

합하면, 「도농교류법」에 근거한 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을 

기점으로 어촌관광 정책은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이후, 「어촌·어항법」등 연관 법률 개정으로 어

항 기능의 다양화를 꾀하고, 지역사회 참여, 민간투자 활성

화 등 어촌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기

조는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어촌관광은 지역의 경제적 기회를 증대시

키는 중요한 콘텐츠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시민에게 어촌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하게 하고, 어촌지역

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점을 갖게 된다. 특

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촌관광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어촌관광이 지역 경제 

활성화, 어촌소멸 위기 완화,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

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는 어촌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촌지역

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보존하면서도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는 관광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이러한 발굴에 있

어 지역주민의 참여와 이해관계를 고려한 관광 개발이 중요

하다. 둘째,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숙박, 체험, 편의시설 등 관광 인프라

가 부족한 지역이 많다. 어촌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관광 인

프라에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특히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 개선 및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관

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서 갯벌체험 외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어촌관광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관광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어촌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언론보도의 경향성이나 선택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일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어촌관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서 어촌관광

에 대한 SNS 검색량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어촌관광을 보도하는 언론의 경향과 보도량이 실

제 소비자인 관광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도 후속연구로서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다양한 연구

를 통해 어촌관광의 가치와 기대효과를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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