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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세계적으로 해양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차 지속적 개발 . , 5

목표 달성(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을 위한 개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그중 가장 14

큰 화두는 “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an 

이다 이 결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 

의안에 따라 년 말까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2024

폐기까지 전 주기를 다루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했다(UNEA-5, 2022).

해양폐기물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MOF, 2021). 

이기 위해 전 세계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

근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이 최대치를 갱신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호주의 비(Vegannew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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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년 전 세계에서 억 만 톤의 일회용 , 2021 1 3,900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다 이는 (MF, 2023). 

년보다 무려 만 톤이 늘어난 것으로 지2019 600 , 

난 년간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이 전 세계 인2

구 명당 가까이 더 늘어난 것과 같다 이러1 1 . ㎏ 

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급격한 증가의 주요 원인

으로는 랩과 비닐봉지 등 비닐 포장 수요가 증가

가 지목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해양 문제로 연, 

결되고 있다(Vegannews, 2023).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응

하여 대한민국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은 해안 폐기. 

물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통계에 따르면(MEIP, 2023). , 

년 기준 해양폐기물의 개수는 2022 182,374(EA), 

무게는 에 달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4,339.6(kg) . 

점은 년 기준 이었던 폐기물 개수2018 31,817(EA)

가 년에는 로 증가하여 년 만에 2022 182,374(EA) 5

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6 (MEIP, 2023). 

해양폐기물의 급격한 증가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

어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자연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 파괴와 생태계, 

의 변화는 문제가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년 해안가 폐기물 수거 사업 2020

현황에 따르면 수거된 해양폐기물 총량은 

톤으로 년 대비 약 톤 증138,362 2019 27%(29,698 ) 

가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해양(MOF, 2021). 

폐기물 증가 문제에 대한 대응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범부처 관리 대책을 마련

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 

점은 대한민국 해안가 주변에서 수거된 해양폐기

물 중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해안 폐기물 모니터링 통계에 따르면. , 

기간 동안 플라스틱은 유형별 개수 비2021-2023 

율 무게 비율 로 다른 유형에 비해 89.9%, 50.4%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MEIP, 2023).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해양폐

기물 증가 문제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이를 바탕으로 요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 . 

적으로 가지 변수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수들6 , 

이 해양폐기물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다 이를 통해 해양환경 오염의 감소를 위한 정. 

책 제언 및 시민 참여 유도를 통한 지속적인 대

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해양폐기물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 

해양 정책 연구 동향 해양폐기물 유(Heo, 2020), 

형 해양환경 변화와 생태계 (Kang and Park, 2022), 

영향 해양오염 방지 정책(Song et al., 2023), (An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and Kim, 2018) . 

연구들은 해양폐기물과 관련된 유형 및 관리 정

책 해양오염으로 인한 해양의 변화에 대한 중요,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해양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

식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년 정. 2017 G20 

상회의 독일 함부르크 에서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 )

행동 계획이 채택되었으며 이 회의에서는 G20 ,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통한 쓰레기 감소 및 재사

용 촉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G20S, 2017; 

Barnett and Emorine, 2018).

연구에서는 포르투갈 군Bettencourt et al.(2023) 

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양폐기물에 대한 해양폐

기물 분해 속도와 해양폐기물 관련 우려 인식, , 

의도 및 행동을 평가했다 이 데이터를 결합하여 . 

다양한 프로필을 추적하고 해당 지역에 살고 있

는 사람들이 해양폐기물 문제를 더 잘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지를 조사했다 이 연구는 응. 

답자의 프로필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해양폐기물 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프로필로 구분

하면서 프로필별 접근방식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 (Bettencourt et al., 

의 연구 조사 지역이 두 개의 섬 지역에만 2023)

국한되었다는 점과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려 사항 인식 의도에 의, , 

한 행동에만 중점을 두었다.

의 연구는 해양폐기Dilkes-Hoffman et al.(2019)

물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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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포장의 감소 지. , 

식 예방 완화 제거 행동 변화와 경제 교육 정, , , , , , 

치 영역에서 함께 협업이 이루어져야지만 실효성 

있는 해양폐기물 감소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이

다 해양폐기물 감소에 필요한 다양한 요인 분석. 

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환경변수까지 다루지만, 

연구가 선행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직접적인 

실증 연구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해양폐기물 문제의 심각

성을 지적하고 해양폐기물 감소를 위한 정책 및 ,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 

지고 있어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해양폐기물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국내 설문 조사 연구가 

부족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공공 데이터를 . 

활용하거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한 인

식과 참여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수준에서 해양폐기물 감소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한국의 해양폐기물 문제 . 

해결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보. 

다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존 선행 연구들은 주로 해양폐기물 인

식 경험 체감 등 단일 요인에 대한 분석에 초점, , 

을 맞추거나 해양 보호 활동 참여 정부 및 단체 , , 

참여 등 특정 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이. 

러한 단일 요인 분석만으로는 해양폐기물 감소에 

대한 개인의 참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

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존 연

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

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해양폐, 

기물 감소에 대한 인식과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 

고려하면서 해양폐기물 감소에 대한 개인의 참여

를 주도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해양 보호 활동 참여 해양폐기물 인식, , , 

경험 체감 정부 및 단체 참여 환경오염 및 윤, , , 

리적 사고에 대한 관심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

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각적 접근을 . 

통해 각 변수가 해양폐기물 감소에 미치는 영향

을 더욱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본 연구를 통해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에 대한 

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정책 및 , 

시민 참여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연구 결과는 해양폐기물 감소를 위. , 

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 

보호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Ⅱ

조사대상1.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

를 수집했다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 20

대부터 대 이상까지 각 연령층에서 씩 균60 20%

등하게 표본을 추출하여 총 여 명의 응답자를 300

확보했다 또한 성별 균형을 위해 남성과 여성의 . , 

비율을 각각 로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했50%

다 설문조사 문항은 인구통계 정보 라이프스타. , 

일 해양폐기물 인식 관련 해양폐기물 체험 위주 , , 

활동 해양폐기물 관련 경험 해양폐기물 관련 체, , 

감 해양폐기물에 대한 평소 관심 정부와 단체의 , , 

해양폐기물 관리에 대한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

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리커트 척도 점 척도 매(5 ) 

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를 사용했다(1) - (5) . 

에 의하면 태도 인식에 대한 응답을 Kim(2011) , 

물어보는 대표적인 게 리커트 척도이고 이는 연, 

구자가 제시한 문항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을 



- 985 -

바탕으로 응답자의 특성을 측정하며 문항 자체, 

를 평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응답자 중심의 척도

이다.

종속 변수로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나는 해“

양폐기물 감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로 ”

답변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 가지 대답 중에 “ ”, “ ” 2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질문에 대해서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신. 

뢰도 분석 결과는 과 같다<Table 1> . 

Item Questionnaire Questions Reference

1. Awareness of Marine 
Debris

Are you interested in the issue of marine debris?

Are you aware of the problem of marine debris?

Do you recognize the hazards associated with marine 
debris?

Are you aware of the primary causes of marine debris 
entering the ocean?

Do you recognize the main pathways through which marine 
debris is introduced?

Considering the impact of marine debris on marine 
ecosystems and biodiversity, do you feel particularly 
concerned?

2. Activity Focused on 
Experiencing Marine 
Debris

How frequently do you participate in marine conservation 
activities such as plogging?

3. Marine Debris-Related 
Experiences

Have you ever observed or experienced issues of litter on 
beaches or in the sea during your regular visits? (Jwa, 2022)

(Ok and Ji, 2021) 
(Park, 2017)
(Lee, 2009)

Do you often witness people disposing of trash into the 
sea in your daily life?

Have you ever felt discomfort due to marine debris?

4. Perceptions of Marine 
Debris

Are you aware of marine debris generated by tourism?

(KFEM, 2020)
Do you perceive the marine debris resulting from the use 
of disposable item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re you conscious of marine debris caused by cigarette 
butts?

5. General Interests

Are you interested in environmental pollution in your 
everyday life? (Han, 2002)

(Park, 2020)Do you have an interest in ethical thinking in your 
day-to-day considerations?

6. Government and 
Organizations' Management 
of Marine Debris

Do you believe that the government is actively managing 
the reduction of marine debris?

(Min, 2019)
(Jung, 2009)

Do you think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re actively 
involved in managing the reduction of marine debris?

Do you believe that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re 
actively managing the reduction of marine debris?

<Table 1> Variable's me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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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ame
Scale mean when 

item deleted

Scale variance 
when deleting 

items

Modified Item 
Total Correlation

Cronbach’s alpha

1. Awareness of Marine 
Debris

V11 19.79 8.410 .682 .799

V12 19.53 8.816 .642 .808

V13 19.51 8.712 .630 .809

V14 20.15 8.293 .649 .805

V15 20.19 8.593 .569 .823

V16 19.28 9.313 .524 .829

2. Marine Debris-Related 
Experiences

V21 6.61 3.161 .644 .722

V22 7.14 2.788 .644 .720

V23 6.73 2.981 .636 .726

3. Perceptions of Marine 
Debris

V31 7.30 3.048 .665 .767

V32 7.31 2.582 .741 .682

V33 7.54 2.491 .635 .805

4. Government and 
Organizations' Management 
of Marine Debris

V41 5.69 2.718 .625 .627

V42 5.32 2.860 .586 .672

V43 5.47 2.625 .548 .720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분석 방법2.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

를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석했다 먼저 각 변수. , 

에 대해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측

정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했다 이후 해. 

양폐기물 감소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수행했다 모. 

든 통계분석은 을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2

사용하여 진행했다. 

가 신뢰도 분석( ) 

는 설문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문항 Oh(2003)

간에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라고 부르는데 설문지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추

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크론바흐 알

파 이다(Cronbach's Alpha) . 한 설문지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 간의 일관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전체 문항을 이용하여 구한 크론바흐 알파 값

보다 이 값이 현저하게 높게 나온다면 해당 문항

은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으로 해석

된다 이러한 문항은 수정 보완 삭제될 수 있는 . , , 

문항이다(Oh, 2003).

본 연구에서는 가지 주제별 질문 중 개 이상6 2

이면 신뢰도 검사를 진행하였다 검사 결과는 . 

에서 볼 수 있다<Table 2> . 

나 요인 분석( ) (Factor Analysis)

설문지 항목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

해 신뢰도 분석을 한 후 설문 변수 간의 관계를 ,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 을 진행(Factor Analysis)

했다 은 요인 분석이 여러 관찰 가능. Kang(2013)

한 특성 측정 변수 로부터 소수의 일반적인 잠재( )

변수 를 발견하거나 만들어 내는 (Latent Variable)

통계적 과정이라고 했다. 

본 연구에서 요인 추출은 주성분 분석(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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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사용했고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요인 회전은 방법으로 분석했다 요인점Varimax . 

수는 회귀 계수값으로 확인했다.

주성분 분석 은 첫 몇 개의 주성분을 요(PCA)

인으로 취하는 방법으로 측정 변수들의 전체 분, 

산을 최대한 설명할 수 있도록 요인을 추출했다

또한 가 제안한 (Kang, 2013). , Kaiser(1958) Varimax 

회전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 구조를 개선했다. 

회전은 중요하지 않은 로딩을 갖는Varimax 변수 

의 수를 최소화하면서 각 요인 내 로딩의 분산을 

최대화하여 변수를 더 명확하게 그룹화한다 이. 

를 통해 요인 구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요인 분석 결과는 에 제<Table 3>

시되었다.

다 이항 로지스틱 분석( ) (Logistic Regression)

앞서 실행한 요인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요인을 식별했다 이후 설문 항. 

목에 대한 응답으로 이진 결과 변수 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두 개의 값만Jeong(2007)

을 가지는 종속변수 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느냐 ( : , 

소유하지 않느냐 와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

로지스틱 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통계 기법이

라고 했다 에 따르면 로지스틱 . Peng et al.(2002) , 

회귀의 핵심 수학적 개념은 승산비의 자연 로그

인 로짓이다.

variable name

Initial eigenvalues

Commonality 
extraction

Sum % of variance
Accumulation 

rate(%)

1. Awareness of Marine Debris

V11 .646 3.340 55.673 55.673

V12 .600 1.044 17.401 73.074

V13 .585 .526 8.773 81.847

V14 .577 .438 7.299 89.145

V15 .483 .413 6.889 96.034

V16 .451 .238 3.966 100.000

2. Marine Debris-Related Experiences

V21 .714 2.136 71.200 71.200

V22 .715 .439 14.624 85.824

V23 .706 .425 14.176 100.000

3. Perceptions of Marine Debris

V31 .732 2.226 74.194 74.194

V32 .805 .473 15.782 89.976

V33 .688 .301 10.024 100.000

4. Government and Organizations 
Management of Marine Debris

V41 .719 2.006 66.880 66.880

V42 .666 .562 18.722 85.602

V43 .621 .432 14.398 100.000

5. Concerns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thical thinking in 
everyday life.

V51 .813 1.626 81.319 81.319

V52 .813 .374 18.681 100.000

<Table 3> Factor Analysis Commonality & Total variance explained–



ㆍ ㆍ

- 988 -

Variable B S.E. Wald df
Significance 

level
Exp(B)

Activity Focused on Experiencing Marine Debris .815 .223 13.357 1 .000 2.259

Marine Debris-Related Experiences .280 .230 1.487 1 .223 1.323

Perceptions of Marine Debris .154 .237 .423 1 .516 1.167

Concerns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thical 
thinking in everyday life

.504 .245 4.240 1 .039 1.656

Government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of 
marine debris

-.180 .189 .908 1 .341 .835

Awareness of Marine Debris .053 .217 .060 1 .807 1.055

Constant -1.387 .546 6.452 1 .011 .250

<Table 4> Binomial Logistic Analysis results 

로지스틱 회귀는 종속변수에 로짓 변환을 적용하

여 예측 변수와 결과 간의 관계를 더 쉽게 파악, 

할 수 있게 한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에 <Table 4>

제시했다.

연구 결과. Ⅲ

신뢰도 분석에서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사용했

다 이 계수는 과 사이의 값을 가지며 에 가. 0 1 , 1

까울수록 높은 신뢰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상을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지만0.7 , 

의 Peterson(1994)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값도 수용할 수 있는 신뢰도로 간주0.6 

했다 이는 연구의 탐색적 성격을 고려한 결정이. 

다. 

가지 변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신뢰도 검사를 6

진행한 후 크론바흐 알파 계수값이 이상인 , 0.6 

질문들을 사용해 요인 분석을 진행했다 단일 변. 

수인 해양폐기물 체험 위주 활동을 제외하고 해, 

양폐기물 인식 해양폐기물 관련 경험 해양폐기, , 

물 관련 체감 정부와 단체의 해양폐기물 관리, , 

환경오염과 윤리적 관심에 대한 변수를 고정된 

요인 수 로 지정하여 요인 분석을 진행했다1 .

에서 각 변수의 공통성<Table 3> (commonalities)

은 추출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나타낸

다 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공통성이 . Jang(2015)

이하면 낮다고 판정했다 공통성 값이 에 가0.4 . 1

까울수록 요인이 해당 변수를 잘 설명한다. 

에서 와 의 공통성이 다른 변수<Table 3> V15 V16

들보다 낮은 편이다 는 해양폐기물이 유입. V15 “

되는 주요 경로에 관해 인식하고 있습니까?”, 

은 해양폐기물이 해양생태계와 동식물에 미V16 “

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걱정스럽다고 느끼

십니까 라는 질문을 나타내며 두 질문 모두 공?” , 

통성이 이상이기에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0.4 .

신뢰도 분석과 요인 분석을 마친 후 이항 로, 

지스틱 분석을 진행했다 의 이항 로지. <Table 4>

스틱 분석 결과 해양폐기물 체험 위주 활동의 , 

유의수준은 해양폐기물에 대한 평소 관심0.000, 

의 유의수준은 로 두 변수 모두 유의미한 0.039

결과를 보였다 해양폐기물 체험 위주 활동의 영. 

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해양 보호 활동 플로깅 등“ ( )

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

사용했다 분석 결과 이 변수의 값은 . , Exp(B) 

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 보호 활동에 자주 2.259 .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해양폐기물 감소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확률이 배 더 높아진다는 것을 2.3

의미한다 이 결과는 체험 중심의 해양 보호 활. 

동이 실제 해양폐기물 감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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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에 대한 평소 관심에 관한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평소 환경오염에 관해 관심이 있“

습니까 와 평소 윤리적인 사고에 관해 관심이 ?” “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사용했다 이 변수들의 ?” . 

값은 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오염Exp(B) 1.656 . 

이나 윤리적인 사고에 대한 관심이 한 단위 증가

할 때마다 해양폐기물 감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확률이 배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1.656 (65.6%) 

다.

결 론. Ⅳ

본 연구에서는 해양폐기물 감소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가지 변수 요인을 분. 6

석하고 이 변수들이 해양폐기물 감소에 미치는 , 

영향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해양 보호 활동에 . , 

자주 참여할수록 해양폐기물 감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해양폐기물 인식. , , 

해양폐기물 관련 경험 해양폐기물 관련 체감 정, , 

부와 단체의 해양폐기물 관리 참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환경오염과 윤리적인 . , 

사고에 대한 평소 관심이 높을수록 해양폐기물 

감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해양폐기물 감소 정책과 관

련된 기존 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면서도 새

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Kang and 

과 Park(2022), Song et al.(2023) An and 

Kim(2018)에 따르면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한 경, 

각심을 강조하고 정부와 단체의 참여가 중요하, 

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참. 

여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

를 얻었다 이는 기존 연구의 주장과 일부 모순. 

되며 해양폐기물 감소 정책에 새로운 접근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환경오염과 윤리적 사고에 대한 관심이 , 

해양폐기물 감소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는 의 연구와 일치Bettencourt et al.,(2023)

하며 환경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대중의 , 

인식을 제고하고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한 적극, 

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번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해양폐기물 감소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해양 보호와 관련된 학문적 이해를 심화시켰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 및 단체의 해양폐기물 관리 . , 

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발견은 해

양 보호 정책과 관련된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

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 

향후 연구와 정책 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

용될 수 있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환경오염과 윤리적 사고

에 대한 관심이 해양폐기물 감소 참여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효과. 

적인 해양 보호를 위해서는 플로깅과 같은 활동

적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과 환경 교육 및 홍보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는 대중의 인식을 제. 

고하고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분석된 변수들의 범위와 

깊이에 있으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더욱 포괄, 

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 및 단체의 참. , 

여 효과성에 대한 더 깊은 분석이 요구되며 이, 

를 통해 해양폐기물 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향후 연구는 해양 보호

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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