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FM SE, 29(6), pp. 1860~1871, 2017.                                                            www.ksfme.or.kr

수산해양교육연구 제 권 제 호 통권 호, 29 6 , 90 , 2017.                        http://dx.doi.org/10.13000/JFMSE.2017.29.6.1860

- 1860 -

서 론. Ⅰ

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보고서에 따르면 on Climate Change: IPCC, 2014)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온과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수산자원을 비롯한 해양생물의 , 

극쪽 이동이 심화되어 연안의 해양 수산생물 서·

식지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바다 속 생태계를 지탱하는 바다숲은 동해 

암반의 남해의 제주 연근해 의 지62%, 33%, 35%

역에서 빠르게 소실되고 있다 바다숲은 연안역. 

에 형성된 대형 해조류의 군락대로 물에서 서식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통해 지구 대

기 속 산소의 를 생산하여 생태계의 물질순70%

환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어류 및 무척추동물을 , 

포함한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으로서 생산력을 

바다숲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이 바다숲 조성사업 수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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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Local Residents' Awareness of Marine Afforestation on the demand for 

Marine Afforest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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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necessity and persistence of the 

Marine Afforestation Project and the Marine Afforestation Project in order to secure the validity of the 

sustainable project.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fishermen in Jeju 

Jongdali, Geomundo Deukchonri and Chungnam Ojiri and 190 valid samples were used. The applied 

method is the Ordered Probit Model (OPM). According to the main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recognition and sustainability of the Marine Afforestation Project was high through the recognition survey.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the Marine Afforestation Project through the Ordered Probit Model, the 

higher the public interest factors of the main functions of the Marine Afforestation, the more favorable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Marine Afforestation in the Ojiri region as compared to the Jongdali 

region did.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the Marine Afforestation Project, the more public interest and 

economic factors are among the main functions of the Marine Afforestation, the more favorable the 

sustainability of the Marine Afforestation Project in the Ojiri and Deukchonri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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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역할을 한다 바다숲이 이루어진 암반에 . 

해조류 군락이 감소하고 대신 이용가치가 없는 

무절 석회조류가 대량 번식하여 바위 표면이 백

색 또는 홍색으로 변하는 것을 갯녹음1) 현상이 

라 한다(Kim, 2016). 

갯녹음 현상은 세계 전역의 바다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년 이후부터 심각해지고 1994

있는데 동해 제주해역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 

으며 남해안 일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난류와 . 

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 지역인 독도는 우리나라

의 대표적인 황금어장이다 그러나 최근 청정해. 

역인 독도 해역에서도 갯녹음으로 인한 바다사막

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갯녹음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바다사막화 해역에 매년 이3000ha 

상의 바다숲 조성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바다. 

숲 조성사업은 갯녹음이 발생하여 황폐화가 진행

되고 있는 연안 해역에 해역별 특성에 맞게 조

성관리하여 갯녹음을 해소하고 연안생태계를 회․

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 서해해역의 경. 

우 년부터 잘피숲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2013

다 잘피는 바다에 서식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 

를 형성하는 현화식물로서 전세계적으로 약 여60

종이 서식하는데 그중 우리나라에는 온대성 종, 8

과 열대성 종 등 총 종이 서해에 집중 분포하1 9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REA FISHERIES 

남해해역의 경우RESOURCES AGENCY, 2015). , 

해조류 개발을 통해 해조 바다숲을 조성하여 바

다사막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 조성해역에 해조류를 이식한 인공어초 및 

패널을 투입하고 해조류의 포자번식을 유도하기 , 

위한 수중저연승과 포자주머니 등을 설치하는 과

정으로 이루어진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천연 해. 

1) 바다의 사막화 백화현상 라 불리는 갯녹음의 발생 원인은  ( )

지구 온난화에 의한 해수온도 상승 매립 간척에 따른 부, 

유물 발생 등의 물리적 요인 영양 염류 부족과 환경오염 , 

증가 등의 화학적 요인 해조류를 먹는 조식 생물 증, ( )藻食

가 등의 생물학적 요인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장 해조군락지( )2)인 제주해역의 경우 최근 감태, 

와 대황 등의 해조군락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바

다숲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천연해조장의 보. 

존과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년2014

부터 국내 연안 해조군락지의 발굴과 규모 해조, 

류식생 해양환경 특성 파악 등을 실시하고 있다, 

(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2014).

또한 바다숲의 기능에 대해 점증하는 수요를 

법제화하여 반영한 것이 년 월에 발효된 수2015 6

산자원관리법이다 이법은 갯녹음 백화현상 등으. ( )

로 해조류가 사라졌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해

역에 연안 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

하여 해조류 등 수산종자를 이식하여 복원 및 관

리하는 장소라 명문화하여 수산자원의 보호 회, 

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추진된 바다숲 조성 사업은 해양 생태계

를 복원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황폐해진 어장환경을 되살려 어업생산력의 지속

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등 풍요로운 바다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바다숲 조성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

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의 기대 목적을 효과적으로 ·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한 수산

자원 및 연안환경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현재 바다숲 조성과 관련된 연구로는 주로 성

과 위주의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예컨대 바다숲 . , 

조성지 적합성 평가(Lee & Kim. 2014; Oh et al., 

바다숲 조성으로 인한 해2010; Cho et al., 2010), 

조류의 변화 측정 등에 대한 자(Cho et al., 2012)

연과학적 연구 등 공급자의 관리적 측면에서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공급자 측면에서 실행되는 . 

연구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으나 한편으로는 , 

2) 천연 해조장은 자연적으로 바다에 형성되어 있는 해조류 

의 군락을 일컫는 것으로 일정 수심에서 자연적으로 형성

되어 있는 바다숲이나 해중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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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숲 조성사업의 목적이 수산자원의 회복 및 

확보를 통한 어업소득의 증대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인문사회적 연구가 , 

필요하다 바다숲 조성사업의 직 간접 수요자인 . ·

지역민 인식을 파악해 보는 것은 기 시행된 사업

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제주 천연해조장 남해 해. , ( ), (

조숲 조성지 서해 잘피숲 조성지 해역간의 지), ( ) 

역민을 대상으로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두 번째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 , 

한 필요성과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다숲 조성사업의 현황. Ⅱ

정부는 해조류의 소실을 저감시키고 풍성한 바

다숲을 복원하기 위하여 유용한 해조류를 인공적

으로 이식 부착하여 수산자원 증가와 생태계 복·

원을 도모하는 해중림 조성과 바다숲 조성을 추

진해오고 있다 해중림 조성사업은 년부터 . 2002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해역 특성에 적합한 해조

류를 이식 부착시키거나 해조류가 잘 부착하도록 ·

새로운 부착기질을 제공하는 해중림초를 시설하

였다 해중림 조성사업은 사업규모가 작아 광역. 

적인 갯녹음 현상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년부터 해중림 조성의 단점을 보완하여 친환2009

경 해중림초 시설 해조류 부착기질개선 잘피장 , , 

조성 등의 친환경적인 연안생태계 기반 조성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 대규모 바다숲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바다숲은 해양의 차 생산자로서 생태계에 필1

요한 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제공한다 또한 유. 

용 어패류의 먹이원이 될 뿐만 아니라 큰 숲을 

이루므로 어류에게는 포식자로부터 숨을 공간을 

제공하고 산란장 유자치어의 보육장 등 유용 수, ․

산 생물의 서식처로서 수산 자원 조성의 효과를 

가진다 이 밖에도 해중의 다양한 경관과 광합성. 

을 통하여 해수중의 산소 공급과 이산화탄소의 

흡수 영양염을 흡수하여 연안의 부영양화를 방, 

지하는 등의 어장 환경개선의 역할도 한다.

바다숲 조성은 년부터 년까지 개소2009 2016 111

에 총 억이 투입된 사업으로서 년 개소 347 2009 7

년 개소 년 개소 121ha, 2010 10 250ha, 2011 11

년 개소 년 개소 715ha, 2012 10 860ha, 2013 9

년 개소 년 개소 1,388ha, 2014 19 2,574ha, 2015 21

년 개소 를 조성하였다 올3,236ha, 2016 24 3,064ha . 

해 년 개소 를 조성할 계획이다 바2017 18 3,043ha . 

다숲 조성의 지역별 현황은 다음 과 같<Table 1>

다. 

바다숲 조성사업의 지역별 추진실적을 살펴보

면 동해지역에 가장 많은 바다숲 조성사업 개, (23 )

이 이루어졌고 다음으로 남해 제주 서해지역 , , , 

순으로 이루어졌다 조성 면적 또한 동해지역이 . 

가장 넓고 제주 남해 서해지역 순으로 (5,868ha), , , 

이루어졌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전국 마을어장의 . 

바다숲 조성사업 대상지 조사와 갯녹음 실태조사

를 바탕으로 갯녹음 현상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역적 해역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

고 있다.

이처럼 바다숲 조성사업은 갯녹음 해역에 바다

숲 조성을 통한 연안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연간 투입되는 예

산이 큰 대규모 사업이다 또한 년에 전국적. 2030

으로 까지 바다숲 조성면적을 확대할 계35,000ha

획으로 있어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을 감(5,908ha)

안할 때 바다숲 조성사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추

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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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City Area City Area City Area City Area City Area City Area City Area City Area City Area

Dong
hae 

Gang
neung

40.0
Dong
hae

30.0

Yang

yanggun 
87.0

Gang

neung 
140.0

Gang

neung  
225.0 Yang

yanggun
202.0

Gang

neung 
380.0

Goseong

gun 
142.0

Goseong

gun
150.0 

Sokcho 185.0 Yangyang

gun
150.0 

Sam

cheok 
69.0

Sam

cheok 
51.0 Dong

hae 
114.0

Gang

neung 
88.0 Dong

hae 
328.0

Yangyang

gun 
292.0

Yangyang

gun
150.0 Yangyang

gun 
152.0

Po
hang

35.0
Yeong

deokgun 
30.0

Uljin

gun 
76.0 Pohang 56.0

Pohang 89.0
Pohang 37.0 Yeongdeo

kgun 
75.0

Pohang 35.0 Yeong

deokgun
150.0 

Gyeongju 53.0
Pohang 91.0

Pohang 150.0 Pohang 73.8

Yeongdeok

gun 
63.0

Ulleung

gun 
45.0 Pohang 97.0

Uljingun 260.0
Pohang 150.0 Pohang 43.7

Uljingun 118.0
Gyeongju 150.0 Yeongdeok

gun
200.0 Ulleunggun 70.0

Uljingun 44.0
Uljingun 85.0

donggu 169.0 donggu 76.0  bukgu 37.0

Namgu 50.0 Namgu 62.0
Gijanggun 42.0 Gijanggun 50.0
Gijanggun 58.0 Gijanggun 63.5

2 75.0 2 60.0 4 282.0 4 416.0 4 491.0 7 725.0 8 1,126.0 15 1,634.0 7 1,050.0

Seo
hae 

Hwaseong 10.0 Ansan 100.0

Woongjin 8.0 Woongjin 100.0

Woong

jin  
50.0

Woongjin 160.0
Woong

jin 
100.0

Taeangun 1.0 Boryeong 0.2 Boryeong 2.0 Seosan 101.0 Boryeong 100.0 Boryeong 50.0
Taean

gun 
5.0

Gunsan 5.0
Gunsan 10.0

Buangun 100.0
Buangun 60.0

2 1.0 2 10.2 3 15.0 2 70.0 1 101.0 2 200.0 4 350.0 1 50.0 2 165.0

Nam
hae

Geoje 2.5
Namhae

gun
20.0

Tong
yeong 

91.0
Tong
yeong 

62.0
Tong
yeong 

200.0
Namhaegun 146.0 Geoje 200.0

Tongy
eong 

100.0
Geoje 160.0

Sacheon 100.0

Tongyeong 62.0
Namhae

gun 
160.0Goseonggun 12.0

Yeosu 20.0
Yeosu 15.0 Wando

gun 
50.0 Wando

gun 
100.0

Muangun 21.0
Yeosu 180.0

Wan
dogun 

128.0 Yeosu 160.0
Yeosu 20.0 Wandogun 100.0

Yeosu 160.0Yeosu 70.0 Yeosu 200.0 Gohunggun 180.0 Yeosu 66.0

2 25.0 4 130.0 2 106.0 2 112.0 2 300.0 5 529.0 5 672.0 3 294.0 4 640.0

Jeju

Jeju 104.0 Chochon
eup

126.0 Aewol
eup

154.0

Chochon
eup 153.8

Gujwa
eup 332.3

Chochon
eup

84.2
Han

Kyung 161.3Gujwa
eup

579.2

Gujwa
eup

248.4
Hanrim

eup
453.1

Aewol
eup 101.8 Gujwa

eup
322.0

Gujwa
eup

217.4

Seogwi
po 20.0

Seogwi
po 50.0

Seogwi
po 208.0

Seogwi
po 136.0 Saneup 342.0

Seogwipo 211.6 Pyoseon 155.6

Namwon
eup 103.4

Namwon
eup

320.0

Namwon
eup 140.0

Seongsan
eup 138.9Namwon

eup
147.0

Pyoseon 366.8 Seongsan
eup

246.0

1 20.0 2 50.0 2 312.0 2 262.0 2 496.0 5 1,120.6 4 1,088.0 5 1,086.0 5 1,188.2

Total 7 121.0 10 250.2 11 715.0 10 860.0 9 1,388.0 19 2,574.6 21 3,236.0 24 3,064.0 18 3,043.2

Business 
expense 10,000,000,000 15,000,000,000 12,974,000,000 15,894,000,000 18,300,000,000 32,760,000,000 35,750,000,000 34,770,000,000 35,193,000,000

Source: 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2017)

<Table 1> Composition of Marine Afforestation Project        (Unit : ha, Won)



- 1864 -

분석 모형 및 자료. Ⅲ

분석모형1.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상황

을 설명해 주는 독립변수와 다양한 상황을 위해 

예측되어져야 할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모색

하여 이를 일반화한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다양. 

한 종류의 계량적 분석모델들이 사용되어 왔으나 

연구 분야의 분석 자료와 자료의 특성에 따라 사

용되는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회. 

귀모형은 사용이 쉽고 결과 분석이 용이하여 많

은 연구에 주로 이용되는 통계 모형 중의 하나이

지만 이에 적용되는 여러 제한 중 하나가 종속, 

변수를 연속 등간척도로 가정한다는 것이다 만. 

약 종속변수가 연속 등간척도가 아닌 순차적 다, 

분 변수일 경우에 회귀모형으로 분석을 하게 된

다면 독립변수의 크기를 심각하게 잘못 평가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즉 종속변(William, 2000). , 

수의 측정수준에 따라 회귀모형이 아닌 다른 적

절한 통계기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사회과학의 많은 분야의 주요 관심은 인간의 

선택행위를 이해하는 것이다 행태학적인 연구를 . 

위해 사용할 자료를 수집할 경우 모든 자료들이 , 

정확하게 양적이고 연속적인 자료만이 수집된다

고는 볼 수 없다 특히 종속변수로서의 범위가 . ,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고 때로

는 변수가 질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도 많다 예. 

컨대 개인이나 단체의 만족의 강도 효과 또는 , 

선택의 선호도 등의 개인의 주관적 상태를 나타

내는 행동의도와 관련된 내용은 연속적인 변수가 

아니고 순차적 혹은 서수적 의미를 주는 ( : ordinal) 

서열변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종속변수가 . 

서열변수일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석모형 중 

하나가 서열프로빗모형(OPM: Ordered Probit 

이다Model) .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설명된 서열프로빗모형

을 이용하여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지속성. 

은 개인의 주관적 상태를 나타내는 행동의도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서열프로빗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분석자료2. 

조사대상 모집단은 충남 대산읍 오지리와 여수

시 거문도 삼삼면 덕촌리 제주 구좌읍 종달리에 , 

거주하는 어촌계 가구로 어촌계장과의 사전조사

전화 를 통하여 어촌계별 가구수를 조사하여 전( )

수조사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다수의 응답자가 , 

비문해 와병 고령의 이유로 설문조사를 ( ), , 非文解

거부하였다 특히 종달리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 

해 비문해 응답자의 수가 높아 설문조사( ) 非文解

에 참여할 수 있는 응답자가 일부에 불과하였다. 

조사 시점은 오지리의 경우 년 월 일 덕2016 11 30 , 

촌리의 경우 년 월 일 구좌읍의 경우 2017 3 30-31 , 

년 월 일에 이루어졌다 연구목적과 내용2017 4 11 . 

을 충분히 인지한 조사자에 의한 면접조사로 1;1 

해당지역의 공공장소 또는 일반 가계에서 이루어

졌다 총 개의 유효 표본을 수집하였다 오지리 . 190 (

부 덕촌리 부 종달리 부63 , 76 , 51 ). 

설문서는 크게 바다숲 조성사업과 바다숲의 주

요 기능에 대한 인식도에 관한 질문 지난 년 , 1

동안 어업활동에 관한 질문 지난 년 동안 바다, 1

숲 조성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에 관련된 질

문 그리고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과 관련된 , 

질문 등 개 부문으로 나뉜다5 .

분석 결과. Ⅳ

바다숲 조성에 대한 지역민 인식 조사1. 

가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개의 표본으로부터 190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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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N % Category N %

Region

Ojiri 63 33.2
Gender

Male 127 66.8

Deokchonri 76 40.0 Female 63 33.2

Jongdalri 51 26.8 Marital 

status

Married 178 93.7

Type of 

Fishery 

Fishery 78 41.1 Single 12 6.3

Woman Diver 35 18.4

Age

20s 1 .5

Tourism 5 2.6 30s 14 7.4

Fishery with side job 42 22.1 40s 9 4.7

Etc 30 15.8 50s 29 15.3

Working 

period

20-24year 5 4.4 60s 100 52.6

25-29year 15 13.3 Over 70s 37 19.5

30-34year 21 18.6

Education

level

Nothing 29 15.3

35-39year 20 17.7 Elementary school 60 31.6

40-44year 21 18.6 Middle school 57 30.0

45-49year 14 12.4 High school 15 7.9

50-54year 14 12.4 Graduate degree 29 15.3

55-60year 3 2.7 N=190

<Table 2> Respondents' demographic profiles

 

응답자의 거주 지역분포로 가 덕촌리에 거40%

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지리 로 종달리 33.2% ,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업종사자별26.8% . 

로 살펴본 결과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는 

전체에서 겸업 예를 들어 어업과 농업을 41.1%, (

동시에 종사 중 해녀 관광업 예를 )22.1%, 18.4%, (

들어 민박집 식당 기타, ) 2.6%, 3) 이다 15.8% . 

어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종사기간

을 살펴본 결과 년과 년이 모두 30-34 40-44 18.6%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년 , 35-39 17.7%,  

년과 년이 각각 년 45-49 50-54 12.4%, 20-24 4.4%, 

년 이상이 로 나타났다55 2.7% .

성별구분으로서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다

소 높은 를 차지하였고 응답자의 는 66.8% , 93.7%

기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 분포. 

로는 대가 로 차지함에 따라 다수를 점하60 52.6%

고 있으며 대 이상 과 대, 70 (19.5%) , 50 (15.3%), 30

대 대 대 순으로 나타났(7.4%), 40 (4.7%), 20 (0.5%) 

다 학력구분 분포에 있어서 초졸과 중졸의 비율. 

기타의 경우 작은 섬이라는 덕촌리 지역 특성상 모든 공

공기관 예를 들어 면사무소 농협 수협 등 이 마을 근처에 

밀집되어 있어 지역민으로서 조사범위에 포함하였다  

이 각각 과 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31.6% 30% . 

대졸 의 경우 덕촌리의 공공기관 직원 예(15.3%) , (

를 들어 공무원 은행원 등 이 해당된다, ) .

나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한 인식도 . 

아래의 는 모든 응답자를 대상[Fig 1], [Fig 2]

으로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한 목적 및 취지에 대

한 인식 정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알고있다 의 . ‘ ’

응답이 전체의 로 높게 나타났고 모른다93.2% , ‘ ’

의 응답은 에 불가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6.8% . 

은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한 목적과 취지에 대해 

비교적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Awareness of purpose and purpose of 

Marine Affore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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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verall awareness of Marine Afforestation

다음으로 바다숲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 

및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점 척도. 5

기준에 평균 점으로 바다숲 조성 사업의 지4.08 ‘

속성 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바다숲 조성 사’ , ‘

업의 필요성 은 평균 점으로 나타났다 마지’ 4.04 . 

막으로 바다숲 조성사업이 어업활동에 미치는 ‘

영향 은 로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 3.81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간 차이검증2. 

본 연구에서는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민

들의 행동의도에 있어 지역간 차이검증을 실시하

였다 종속변수는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한 필요. 

성과 만족도로 설정한 후 세 지역간에 어떠한 ,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다음의 은 . <Table 3>

지역간 차이검증의 결과이다. 

첫 번째로 바다숲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 

지역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의 유의수준, 1%

에서 지역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 

정결과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 

덕촌리가 조성사업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바다숲 조성규모 만족도에 대한 지역별 차, 

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에서 지역간, 1%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결. 

과에 의하면 첫 번째 결과와 마찬가지로 덕촌리, 

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성규모에 대

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오지리의 경우 다른 지, 

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성규모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덕촌리와 종달리는 수심 깊이에 바다숲이 10M 

조성되어 있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지

만 오지리의 경우 지역적 특성상 썰물 때 확인이 

가능하다 잘피를 이식할 때 바닷물에 휩쓸리지 . 

않도록 잘피 뿌리에 황토를 감싸 동그란 형태로 

만들어 이식하거나 링모양의 쇠에 잘피 뿌리를 , 

감아 이식한다 하지만 어업인들에 의하면 썰물 . 

때 링모양의 쇠만 갯벌에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오지리의 경우 직. 

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

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예

측할 수 있고 이러한 결과 역시 오지리 바다숲, 

에 대한 현상을 적절히 반영한 결과라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바다숲 조성사업과 관련하

여 바다숲 조성해역별 특색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바다숲 조성사업의 영, 

향요인 분석 또한 바다숲 조성해역별로 살펴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Dependent variable
Mean

F
Ojiri(N=63) Deokchonri(N=76) Jongdalri(N=51)

The need for Marine Afforestation 3.95
L


4.25
H

3.82
L 4.83 .00***

Satistaction with Marine Afforestation 2.11
L

2.87
H

2.57
H 11.93 .00***

a: The average difference based on the DMR-test is divided into H (high) and L (low).

***: Significance at 1% level

<Table 3> Result of ANOVA: Reg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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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숲 조성사업의 영향요인 분석3. 

가 바다숲 주요 기능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 

도 검사

본 연구에서는 지역민이 인식하고 있는 바다숲 

주요 기능을 요인화 하였다 다음의 는 . <Table 4>

바다숲 기능에 사용된 척도의 적합성을 검사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 

검사를 통해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인 분석과 관련하여 각 . , 

변수들이 가진 의미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더욱 

적은 수의 개념으로 요인화하는 요인분석R-type 

을 적용하였으며 요인적재량의 단순화를 위해 , 

주성분분석 및 직각(principal components) Varimax 

회전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 추출과정에 있어. 

서는 고유치 기준을 적용하여 보다 (eigen value) 1.0

높은 항목들만을 요인화 하였고 요인 범주 내 , 

속성들의 결합이 내적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 Cronbach's 값을 도

출하였다 요인 적재 값이 이상인 변수들만을 . 0.5 

추출하였으며 분석 결과 가 이상, eigen value 1.0 

인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구형성 검2 . Bartlett's 

정 통계량은 이며 계수는 1075.1(p<.000) , KMO 

를 나타냄으로써 시행된 요인분석 결과가 적0.89

절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모든 요인의 신뢰도 . 

계수는  이상의 수치를 보임으로써 요인들=0.8 

의 내적 일치성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 

나 변수 설명. 

서열프로빗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선택된 종속

변수는 바다숲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으로 

설정하였고 설명변수로는 앞의 결과를 반영하여 , 

거주 지역과 어업의 유형 바다숲 조성사업의 인, 

식도 바다숲 주요기능을 투입하였다 인식도와 , . 

어업의 유형은 과 로 구분되는 더미변수로 변환0 1

하였다 거주 지역 변수의 경우 세 지역 중 종달. 

리를 기준 변수 설정하였기에 추정 결과에서 제

외되었다 다음의 는 투입변수에 대한 . <Table 5>

설명 및 기술통계 결과 값을 나타내고 있다. 

Factor Variate
Factor 

loadings

Eigen value

(Communality)

Cronbach's 



F1:

Economic 

factor

Marine Afforestation mainly provide benefits for scuba diving .867

3.230

(46.149)
0.918

Marine Afforestation is beneficial to the local economy .849

Marine Afforestation provide benefits mainly for fishing .795

Marine Afforestation increase fishing village tourists .759

F2:

Public 

interest 

factor

Marine Afforestation improve the population of fish species .896

2.463

(35.182)
0.880Marine Afforestation help to restore coastal ecosystems .865

Marine Afforestation provide benefits mainly to fisheries .614

Communality : 81.331       KMO : 0.89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x2=1075.1(p<0.00)

PCA(Principle Component Analysis)

Varimax

<Table 4> Result of Factor analysis: Marine Afforestation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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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e Description Mean S.D

Dependent 

variable

The Necessity of 

Marine Afforestation
Necessity(5 likert scale) 2.04 0.83

The Sustainability of 

Marine Afforestation
Sustainability(5 likert scale) 2.09 0.84

Independent

variable

Awareness of Marine 

Afforestation

Awareness of purpose and purpose of 

Marine Afforestation(Know=1, Etc=0)
0.93 0.26

Type of Fishery Type of Fishery (Fishery=1, Etc=0) 0.43 0.50

Region
Region(Ojiri=1, Etc=0) 0.34 0.48

Region(Deokchonri=1, Etc=0) 0.42 0.49

Marine Afforestation

 features

Economic factor(5 likert scale) 3.17 1.02

Public interest factor(5 likert scale) 3.86 0.90

<Table 5> Variable names in the model

다 모형추정. 

다음의 은 서열프로빗모형을 이용하<Table 6>

여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파악한 결과이다 추. 

정된 결과 평가를 위한 신뢰성 검사를 위해 모형 

전체에 대한 우도 검정값 과 (LLF) Model  통계 

값으로 평가하며 개별 독립변수에 대한 통계적 , 

검증은 검정으로 평가한다t- . 

먼저 에서는 어업의 유형과 바다숲 , Model Ⅰ

조성사업의 인식도 바다숲 주요기능 거주 지역, , 

과 바다숲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의 적합도를 나타내. Model Ⅰ

는 값은 이며 LLF -158.1170 는 115.2165(p<.00)

으로 양호한 수준의 모형 적합성을 나타냈다. 

Variate

Model : Ⅰ The Necessity of 

Marine Afforestation

Model II: The Sustainability of 

Marine Afforestation

Coef. t Coef. t

constant -2.534 -4.846 -3.330 -6.052

Awareness of Marine Afforestation 0.980 2.762 *** 1.121 3.147 ***

Fishery 0.029 0.149 0.162 0.8

Region(Ojiri) 0.401 1.717 * 0.866 2.708 ***

Region(Deokchonri) 0.142 0.584 0.423 1.681 *

Economic factor 0.235 1.598 0.269 1.793 *

Public interest factor 0.879 5.193 *** 1.018 5.979 ***

LLF

Rest. Log-L

Chi-squared

No of Obs.

-158.1170

-215.7252

115.2165

183

-140.8988

-213.7905

145.7834

183

***, **, *: Significance at 1%, 5%, 10% leve

<Table 6> Result of O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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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설명변수에 대한 검정 결과 바다숲 조t- , 

성사업의 인식도와 바다숲 기능 중 공익적 기능

은 각각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보1% 

였다 거주 지역 변수를 살펴보면 세 지역 중 종. 

달리는 기준 변수로서 추정 결과에서 제외되었

고 두 지역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 

수 있다 종달리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지리 . 

지역이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10% 

보였지만 어업의 유형은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요약컨대 바다숲 조성사업에 . , 

대한 인식도가 높을수록 공익적 기능이 높을수, 

록 종달리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지리 지역, 

에 거주하는 지역민이 바다숲 조성사업의 필요성

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에서는 바다숲 조성사업의 지속, Model II

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Model II 

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은 이며 LLF -140.8988 

는 으로 양호한 수준의 모형 적합145.7834(p<.00)

성을 나타냈다 개별 설명변수에 대한 검정 결. t-

과 바다숲 조성사업의 인식도는 수준에서 유, 1% 

의한 정의 영향력을 보였고 바다숲 기능 중 경, 

제적 요인과 공익적 요인은 각각 와 수10% 1% 

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보였다 거주 지역 . 

변수를 살펴보면 종달리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지리 지역은 수준에서 덕촌리 지역은 1% , 10%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보였다 요약컨. 

대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수록, , 

경제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이 높을수록 종달리 ,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지리 지역과 덕촌리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이 바다숲 조성사업의 지

속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 론. Ⅴ

본 연구의 목적은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한 인

식 조사 및 필요성과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적용된 방법은 

서열프로빗모형이다.

바다숲 조성은 훼손된 연안 해역을 환경친화적

으로 정화할 수 있고 많은 수산자원에 서식지를 , 

제공함으로써 연안의 수산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는 점에서 인공어초 사업 바다목장 조성사업과 , 

더불어 수산자원조성 정책 중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 

위해서는 사업의 직 간접 수요자인 지역민의 인·

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 

본 연구는 기 시행된 사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고 향후 정책 집행시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표본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주

관하는 년 바다숲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평“2016 ·

가 연구 에서 선정된 대상지인 오지리 덕촌리” , , 

종달리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개의 유효표본이 분석에 이용되었다190 . 

바다숲 조성사업의 영향요인을 위한 통계적 모

형으로서 서열프로빗모형이 적용되었다 모형에 . 

투입된 독립변수는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한 인식

도 현재 종사하고 있는 어업의 유형 현재 거주, , 

하고 있는 지역 바다숲의 주요 기능을 요인화하, 

여 투입하였다 종속변수는 바다숲 조성사업에 . 

대한 필요성과 지속성으로 개인의 주관적 상태의 

정도가 연속적인 변수가 아니고 서수적 서열적 , 

변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열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추정 결과 바다숲 조성사업의 지속성에는 바, 

다숲 조성사업의 인식도와 공익적 기능은 각각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오지리 지역1% , 

은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보10%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숲 조성사업의 필요. 

성에는 사업의 인식도는 수준에서 유의한 정1% 

의 영향력을 바다숲 기능 중 경제적 요인과 공, 

익적 요인은 각각 와 수준에서 유의한 10% 1% 

정의 영향력 오지리 지역은 수준에서 덕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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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지역은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10%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열프로빗모형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기 사업

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

다 첫째 바다숲 조성의 필요성과 지속성에 대한 . , 

지역민들의 인식도가 높다는 점이다 바다숲이 . 

어업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지역민은 약 

이며 바다숲 조성 필요성도 적극 희망이 70.2% , 

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어업활동에 75.8% . 

있어 바다숲 조성 사업의 직접적 효과에 영향을 

받는 지역민에 있어서 필요도가 높은 사업이라 

판단된다 정부 정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아무. 

리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라도 실질적인 사업의 

영향 또는 사업의 효과를 받는 직접 수혜자의 필

요성 인식이 낮다면 사업추진에 있어 당위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렵다 바다숲 조성사업의 경우 . 

수혜자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으로 나타나 본 사

업의 추진에 있어 당위성을 가진 것으로 사료된

다. 

둘째 서열프로빗모형이라는 통계적 방법론을 , 

통해 바다숲 조성사업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변수를 도출한 결과 먼저 바다숲 조성, , 

사업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주요 변수로는 바

다숲에 대한 인식이다 모두 바다숲. Model , II Ⅰ

에 대한 인식이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고 이러, 

한 결과는 앞으로 바다숲의 의의와 중요성과 관

련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바다숲 조성사업의 인

식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바이다 실제 플로리다의 경우 바다숲 . 

보존 및 복원과 관련하여 교사 및 학생 교육 자, 

원봉사자 교육 현장체험학습 여름캠프 에코투, , , 

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바다(Lee, 2016). 

숲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도 제고와 긍정적 행동 

변화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적극적, 

인 지지와 높은 참여도로 미국 내에서 바다숲 조

성사업이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다음으로 바다숲 주요 기능 중 공익 기능이 본 

연구 결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임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바다숲 주요 기능 중 공익 기능. 

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공익 기능이 강조된 교

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도 병행되어 수요자층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두 모형간의 영향력의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거주 지역 변수 또한 결정요인

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지. 

리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지

속성에 호의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고 지속성에는 

더 큰 호의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 즉 오지리의 . 

경우 현재 시행된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한 만족

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바다숲이 주는 긍정적, 

인 기대효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바

다숲 조성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지각하고 있

고 바다숲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도 긍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덕촌리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바다숲 조성사업의 지속성에만 호의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 다시 말해 덕촌리의 경우 현재 시행. , 

된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기 때문

에 그 이상 바다숲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

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미 . 

시행된 바다숲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에 대해

서는 긍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결과는 바다숲 조성에 대한 결정요. 

인에 있어서 바다숲 조성해역별 특성간의 구분이 

의미 있는 접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바. 

다숲 인식과 기능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정보 제, 

공은 조성 해역별 특성에 따라 상이한 접근방식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시간과 비용의 제약으로 표본의 범위가 국한

되어 분석을 진행하였기에 다른 지역으로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에 따라 상이한 결과. 

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표본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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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넓혀 일회성 연구가 아닌 지속적으로 진행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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