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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social interest in environmental 

protection. Nowadays ecovillage move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cial 

movements which seek after alternative society.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growth of ecological tourism is remarkable and it continues to 

grow steadily. The characteristic of ecotourists is very different from mass 

touris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ways to development 

the programs of ecological tourism, focused on Seosan-city. In order to 

develop programs of ecological tourism at rural community, I reviewed related 

literatures and interviewed with government officials and scholars to enhance 

theirs validity and relevancy. 

In order to activate ecological tourism efficiently, attention and supports by 

local governors are required and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 is needed. The 

success of this movement depends not only upon the establishing a "model" 

of 'green' life-style, but also upon the construction of the network among the 

local ecovillages. I introduced the case "GEN"(Global Ecovillage Network), 

especially the development of membership, organization, history and the 

activities, financial problems related to ecovillage network movement and its 

relationship to the other new social movements of "GEN". Ecovillage 

movement should overcome the too diffusive, self-reliant management, if it 

wants to be a genuine alternative social movement in the times of 

environment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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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농업환경은 DDA, FTA 등 지속적인 개방압력,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한

농업연관산업의 급속한 변화,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확대와 인구구조의 변화,

쾌적한 생활환경을 중시하는 개발 개념의 변화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FTA 협상을 진행시키고,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

고를 통해 개방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지난 20세기가 이념과

사상의 논쟁을 종식하면서 산업화로 통한 물질문명의 풍요를 구가하는 풍요의 세기였

다면 21세기는 인간의 삶의 질과 정신문화의 향상, 그리고 지식기반 사회가 될 것이

라는 점에서 정보산업․문화산업과 더불어 관광산업이 가장 경쟁력 있는 선도산업으

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광산업이 단일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

효과를 증대시키는 이점도 있지만, 자연과 함께 호흡하면서 도농간 교류를 통하여 위

화감을 해소하고 이해와 화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리라고 생각된다.

2001년 농촌관광이 정부정책으로 제안된 이후 농촌관광에 대한 시장 규모도 꾸준하

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관광시장은 총량 기준으로 연평균 3.4%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농촌관광은 연평균 10.9%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농촌

관광 경험자들의 만족도도 84.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관광을 경영하는

마을과 민박농가 등에서는 숙박 및 음식물 판매수익, 농산물판매수익 등이 나타나고

있다. 2006년 10윌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관광마을당 평균 방문객수는 5,117

명/년, 총매출액은 67,868 천 원/년으로 나타났다. 농가민박(펜션포함)의 평균 방문객

수는 275명/년, 총매출액은 5,507천 원으로 나타났다. 농가민박을 경영하는 가구의 농

촌관광 수익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이하인 경우가 48.7%로 가장

높았지만 농촌관광 수익이 전체 가구 소득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도 11.5%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농촌관광 수요전망도 밝은 편이어서 체험활동과

농가민박에 한정하는 좁은 의미의 농촌관광은 2007년 전체 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 에서 2011년에는 3.2%인 8,838천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농촌지역 활

성화를 위해서는 농촌관광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에 역점

을 주는 생태관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문화의 세기란 과거 성장제일주의 시대의 양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 개발만능의

「컨셉」(concept)이 아니라 자연과 문화를 인간들 삶의 본령으로 끌어들여 삶의 질을

재고하는 미래지향적 가치관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가 ‘우리’라는

통합적 개념보다는 ‘나’라는 해채적 개념이 강한 현실에 비춰볼 때 우리를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의 동질성을 확보하려면 문화적 기제로서 도시와 농촌이 서로간의 문화를

체험하고 답습하는 과정에서 우리로 변해 가는 가치관을 찾아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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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의 활성화라는 목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지자체, 각계 전문가, 관광산업체 등의 협조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

라는 여태까지 제반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Top-down형식으로 수립되어 왔지만

참여정부에서 주창하는 Bottom- up 형식의 국가균형발전 시책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생태관광이 단순히 우수한 자연적 자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생태의 보존 및 복원사례를 교육을 통하여 관광객에

게 제시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관광의 형태로써 생태관광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당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살려 관광경쟁력

을 제고하려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공급자 위주의 정적

인(static) 단일 행사나 축제 중심의 틀 속에 머물고 있고, 단순주유형식의 차원을 크

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환경을 벗삼아 다양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체

험하고자 하는 잠재 방문자의 다차원적인 욕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토대로 한

공격적 마케팅의 결여 등으로 인해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연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존함과 동시에 관광객의 다양한 체험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과 조화라는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자연의 보존과

관광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생태관광 개발의 방향을 모색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관광개발을 위한 정책의사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생태관광

이 환경보전과 함께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생태관광의 대상으로 서산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태관광 프로그램, 특

히 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을 중심으로 실태분석과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실태분석에

서는 천수만이 탐조관광지로서 가지는 잠재성을 파악하기 위해 천수만의 조류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이 관광시장에서 어떤 집단에 소

구하는지를 알아보고 기행전의 목표시장을 파악하기 위해 천수만 철새기행전 방문객

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행전 방문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

다. 천수만 철새기행전의 목표시장(target market)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파악하여

기행전 마케팅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기행전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

하여 천수만 철새기행전 방문객의 관광행태적 특성을 조사한다. 기행전 방문객에 대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천수만 철새기행전 행사의 세부요소들을 분석하기로 한다. 기

행전에 대한 세부프로그램에 대한 방문객들의 평가와 만족도, 추후 도입을 원하는 프

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방문객들의 의견조사를 분석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

해 생태관광의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아울러 천수만 생태관광 축제가 우

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생태관광 축제가 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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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자료분석,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 생태관광 개발의 방향 설정을 위한 관련 전문가 면접 및 자문

등의 방법을 활용하기로 한다. 지역이 장래 매력적인 생태관광명소로서 성장하기 위

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확인하고, 거시적인 관광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점 및 약

점과 기회 및 장애요인에 대한 파악을 통해 합리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

적으로 SWOT방식을 사용하기로 한다.

실증분석 결과와 함께 국․외 생태관광 개발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토대로 내포문

화권 생태관광 개발의 준거와 방향을 설정한다. 설정된 준거와 방향을 토대로 생태관

광 개발과 이에 따른 효과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 등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관광

의 다양성을 꾀하고, 관광객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한다.

Ⅱ. 생태관광의 필요성과 내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생태관광의 필요성

1) 현대인의 여가와 생태관광

현대인의 생활양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에 의한 생활양

식으로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둘째는 여가생활양식이다(박계수, 2005: 105-127). ‘삶의 질’

을 분석 및 평가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

지며, 현대로 올수록 일 중심의 사회에서 여가 중심의 사회로 바뀌면서 여가가 인간생활

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대중관광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舊관광(old tourism)은 다양한 관광경험이 부족하고,

관광시장에서도 패키지관광상품이나 인지도가 높은 유명 관광명소를 선호하며, 정적

(靜的)인 관광패턴과 안전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에 新관광(new

tourism)은 세분화되고 실제적인 관광체험을 추구하고, 기존의 관광시장과는 다른 이

색적이고 새로운 관광상품 및 여행공간을 지향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무비판적이고

피동적인 舊관광자에서 진일보하여 비판적이며 자유롭고 진취적인 성숙한 新관광자로

탈바꿈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시대적인 생활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그에 대응한 새로

운 관광행태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2) 농촌지역 활성화와 생태관광

국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초기에는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균형성장에 의해서 일정부분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는데, 지역자원의

적정배분을 통한 모든 지역의 균형발전이 곧 전국토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의 효율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지역경제정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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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모든 개발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개

발정책을 유도하고 소득의 적정배분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홍기용, 1985). 지역경제효과가 실제로 지역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

가고 있는가도 중요한 사항이다. 국내에서 설악산 국립공원의 설악동지역 부근의 주

민을 대상으로 관광의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지각되고 있는가 조사한 바를 살펴보면,

관광사업으로 지역경제 발전이 촉진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전

체의 69.8%, 주민소득이 증가되었다가 72.3%, 관광개발이 필요하다는데 91.8%가 동의

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관광공간의 개발에 따른 지역발전에는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반면 68.8%가 물가가 인상되었다고 하여 물가인상이 높게 지각되고 있

다(한국관광공사, 1990).

3)도농격차해소

농촌은 입지적 불리성과 생산성 차이 등 근본적인 원인으로 소득 수준이 계속 하락

하고, 열악한 생활한경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

황이다(민승규, 2007).. 농촌이 경제 성장을 위한 불균형적인 국토개발 과정의 최대 피

해자임을 인식하고, 농촌의 쇠퇴를 방지하기 위한 균형발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생태관광을 통한 도농교류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 국가를 비롯하여 기업, 도시민 등에

게도 농촌의 쇠퇴 등 현재와 같은 지역격차의 지속은 커다란 부담이 된다. 도농교류

는 불균형 성장에 의해 경제적 격차가 확대된 도시와 농촌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

어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4)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서의 생태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은 개발대상지역의 독특한 환경적 특징을 주요 관광대상

으로 한다. 관광현상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광대상의 환경적 특징이 지속적

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관광수요시장은 높은 수준의 환경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관광자원개발 접근방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환경적 수용력이 강조된다.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의 기능

은 관광자원개발이 개발대상지역의 환경ㆍ사회문화ㆍ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이다.

관광대상을 효율적으로만 이용하면 대상지역 경제에 지속적으로 편익을 창출할 것이

고, 환경과의 관계에서 환경 파괴보다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클 것이다. 지역주민 생

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발의 형평성을 촉진시키고, 고질의 관광체험을 제공할 것이

며, 예측목표에 따른 환경의 질 유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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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관광의 특성과 기능

1) 생태관광의 개념

생태관광(Ecotourism)은 1965년에 Hetzer가 관광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비

평하는 글에서 생태적 관광(Ecological Tourism)을 제안한데서 출발하였고, 현재 사용

되는 생태관광이란 용어는 1983년 Hector에 의해 만들어졌다(신동일, 2001). 이후 생

태관광의 개념은 국제기구, 단체, 학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인간과 자

연과의 조화, 균형, 상호의존관계를 중시하고 적극적인 개발보다는 합당한 대안을 마

련하여 자연자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용한다는 데에 공통적 인식을 하고 있

다. “생태관광은 생물 다양성 및 자연관경과 지역문화유산의 보전에 기여하고, 이에

대한 보응으로 지역사회의 고용 및 소득의 기회와 같은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제공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공헌하는 목적을 가진다. 또한 이것은 역사적인 가치를

수반하는 전통적인 문화자원과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 감상, 이해를 관광의 주요 활동

형태로 하고, 관광목적지를 비교적 훼손되지 않은 자연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자연 기반적인 관광 유형이다.

2) 생태관광의 특성

생태관광의 목적과 활동은 자연경관이나 문화자원 등을 관찰․체험함으로써 자연을

이해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생태관광 활동에는 대상지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야생동식물을 즐길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자

연과 현지 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자연과의 일체감을 경험하는 체험프로그램이 제공된

다. 생태관광의 개발 및 관리기법은 기존의 대규모 관광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및 생

태자원의 파괴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법이 사용된다. 즉, 해방감, 편안함

을 추구하는 관광활동과 함께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태

적인 지속가능성, 자원소비의 최소화 등이 필요하게 된다.

일반관광이 관광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생태관광은 자원중심형

(resource-oriented) 관광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원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시설

과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즉, 생태관광의 시설과 프로그램은

일정한 원형이 있다기보다는 관광자원의 속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3) 생태관광의 가치와 기능

생태관광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는 크게 환경보전효과, 지역경제적 효과, 환경교육

효과, 주체적인 지역주민참여효과, 특화된 관광자만족효과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문창현, 2006: 69-71).

첫째는 환경보전효과로서,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소규모 개발방식을 지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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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목적지의 생태적․문화적 환경과 주민의 생활양식에 미치는 관광자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이용패턴을 도입하여 생태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광에 공헌

한다. 둘째, 지역경제적 효과로서, 지역사회의 경제적 수익의 보장이 환경보전활동의

동기와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추진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명제에 입각해서, 지역주민의

전통적 경제활동 및 사회구조의 심각한 변모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사회적․경제적 편

익 및 생활복지를 도모하고, 소득 증대와 고용기회 창출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셋째는 환경교육효과로서, 주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 관광의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에 대한 환경교육 및 해설을

통해 관광자와 지역주민에게 환경보전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을 제고시키는 기능이다.

넷째, 주체적인 지역주민참여효과로서, 관광목적지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에

게 관광사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케 하고, 책임 및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자발적으

로 생태관광자원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케 한다. 다섯째는 특화된 관광자만족효과로

서, 이것은 단순한 자연지역 탐방이라기보다는 생태관광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의 경

이로움을 직접 체감하며, 비교적 보전상태가 양호한 자연지역의 야생생태계와 문화우

산에 대한 이해․감상․학습을 증진함으로써 관광자의 자아를 재발견하려는 사회심리

학적인 가치의 실현이다.

생태관광의 개념적 구조는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nature-based tourism), 환경

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는 관광(sustainable-run

tourism), 환경보전활동에 경제적 있는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보전을 지지하는 관광

(conservation supporting tourism), 환경교육을 통하여 관광자의 환경 가치관을 제고

시키는 관경(environ- mentally aware tourism)의 4가지 핵심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

다. 생태관광의 위치는 관광세분시장에서 점점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생태관광

이 자연관광 및 전체 관광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주시한다면 생

태관광시장을 전략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관광객과 관

광산업체의 책임관광의 실행이라 할 수 있지만, 생태관광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관

련 실행주체 위주의 지역․국가 단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선행연구의 고찰

현재 국내·외적으로 생태관광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기존의 제 학문 간에 수행된 연

구동향은 크게 3가지 방향의 연구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문창현, 2006: 72-78).

첫 번째 그룹은 여행규모, 동반 유형, 체류기간, 소요경비 등의 인구학적인 측면과

여행동기 및 태도와 같이, 기존의 주류 관광과 구별되는 생태관광자 및 생태관광시장

의 관광행태적 속성을 규명하는 연구들이다(Fennell & Eagles, 1990; Eagles 1992;

Weiler & Richins, 1995: 29-36; Diamantis, 1998: 515-517; Hvenegaard & De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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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700-720; Meric & Hunt, 1998: 57-61; Wight, 2001:37-62).

Wight(2001, 37-62)는 북미, 아시아, 호주에서 최근까지 수행된 광범위한 연구 결과

를 재검토하고 생태관광시장의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서, 평균적인 생태관광자의

윤곽을 도출하였다. Fennell and Eagles(1990: 23-34)는 코스타리카의 생태관광을 연

구사례로 분석한 논문에서 생태관광자가 주류 관광자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전문직 종

사자의 비율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Eagles(1992: 3-7)는 생태관광자를 주류 관광자와

명확하게 구별하는 요소가 바로 여행동기와 태도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 1993~2004년의 기간 동안에 생태관광을 주제로 발표된 학위논문을 중심으

로 살펴보면, 박사학위논문 2편을 포함하여 총 71편이 발표되었다. 이중에서 첫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연구실적은 15편으로서(문정희, 1999; 정철, 2001; 이일행, 2003; 이지

연, 2003 등), 박사학위논문 2편도 모두 생태관광자의 차별적인 행태적 속성 및 만족

도와 여행동기 및 태도를 다루는 논문들이다(강미희, 1999; 이귀옥, 2001). 또한 첫 번

째 연구그룹은 그 대부분이 관광경영학과를 비롯한 관광학 관련 계열에서 수행되었던

연구성과물이다. 실제적으로 생태관광 관련의 전반적인 연구를 주고하고 있는 학계는

관광경영학과가 23편, 관광계열이 12편으로 총 35편이고, 조경학에서 16편의 연구논문

이 배출되었는데, 거의 관광학계가 구심점이 되어 생태관광의 논제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국내의 생태관광자에 관한 연구는 여행동기 및 태도와 인구학적 측면에서는 비교적

외국에서 제시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여행규모, 동반 유형, 체류

기각과 소요경비 측면에서는 외국의 연구사례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김문

숙(1999)은 강화도 장화리를 방문하는 생태관광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외국

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하게 생태관광자가 여행기간과 소비지출 측면에서 주류 관광자

보다 더 적은 여행경비를 지출하고, 짧은 기간동안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

하였다. 한편 강미희(1999)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행동기 측면에서 국내의 생태관

광자집단은 다른 대중관광자나 자연관광자의 여행집단보다도 ‘휴식 및 도피’, ‘활동’,

‘도전’, ‘지적․미적 가지’에 대한 여생동기가 상대적으로 현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상지의 지역사회 및 자연환경을 존중하는 태도 성향도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그룹은 생태관광상품 및 프로그램의 기획 등의 관광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관광․휴양단지 및 시설구조물의 설계 등과 같은 관광인프라 및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생애관광의 개발방안과 추진방향에 관하여 진행된 연구들이다(Fennell

and Eagles, 1990: 23-34; Sanson, 1994: 344-354; Ayala, 1996: 54-61; Masberg and

Morales, 1999: 289-300; Weaver, 1999: 792-816). 현재는 국내에서 수행되는 생태관

광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인 43편의 논문이 두 번째 연구경향에 치중하여 진행되었

다. 또한 생태광관단지 설계에 관계되는 작업이므로, 주로 조경학계에서 중심이 되어

이 연구들이 수행되었다(김정연, 1995; 최용은, 1998; 이원희, 1999; 정명렬, 1999; 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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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2004). 박 휘(1999)는 생태관광을 도입하여 동강의 자연환경보존과 지역민을 위한

지역개발이라는 명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보존관리계획, 운영

관리계획, 생태관광계획, 지역 홍보 및 마케팅계획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두 번째 연구그룹의 상당수는 생태관광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표인

자연생태계보전의 촉진과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의 창출이라는 생태관광의

본질적인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적용하여 설계하기 위한 심각한 고민이 결

여되어 있다. 그 추진방안도 일반적인 대중관광에서 전개되는 개발방식과 크게 다르

지 않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근에 들어서 소위 무늬만 생태관광인 식으

로 ‘생태’라는 단어를 남용하여 각종 관광상품을 기획하는 부작용이 횡행하는 현실과

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세 번째 연구그룹은 두 번째 연구그룹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으로, 생태관광개발이

관광목적지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인 영향 평가와 파급효과의 측정에 관한

연구들이다. 생태관광의 개발방안 및 추진방향 등과 같은 두 번째 연구그룹에 치중된

국내의 연구경향과는 상이하게, 외국에서는 비교적 이러한 세 번째 연구그룹의 활동

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Walpole and Goodwin, 2000;

558-576; Lusseau and Higham, 2004: 657-667; Nevin and Gilbert, 2005: 611-622).

또한 국내 연구는 생태관광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긍정적인 파급효

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바로 구체적인 생태관광명소의

개발에 착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 번째 연구경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정현영,

2002; 설종국, 2004; 이생기, 2004).

또한 세 번째 연구그룹에는 세계의 각 사례지역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생태

관광사업에 대하여 진정한 생태관광을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생태관광사업에 대하

여 진정한 생태관광을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 및 그 기준에 의거

하여 생태관광의 평가를 다룬 연구들이 포함된다(Ross and Wall, 1999: 673-682;

Deng, King and Bauer, 2002: 422-438). 그러나 최근까지도 다양한 생태관광지의 역

할과 유영을 분별하여 검증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평가 지표의 개발과 적용

에 관한 연구는 생태관광의 지표 도출 및 구성상의 난점으로 인해 극히 미미한 수준

이다.

한편 생태관광과 관련하여 지리학계에서 발표된 논문은 대략 4편 정도이다. 계룡산

국립공원과 제주도의 오름 등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생태관광의 도입방안과 해설프로

그램의 설계 등과 같은 생태관광의 개발방안에 관한 내용이나, 환경교육으로의 활용

측면에서 생태관광자원의 지리적인 분포를 다룬 논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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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생태관광의 실태 분석: 서산시를 중심으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 개발 프로그램을 제시하

기 위해 서산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을 중심으로 생태관광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서산시 및 천수만지역의 생태관광자원 및 SWOT 분석

1) 서산시의 일반적 관광자원 및 SWOT 분석

서산시는 한반도의 중서부, 충청남도 북서부, 서해안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하여 오래 전부터 교류가 활발하였고 중국의 선진문물을 수용

하여 내륙으로 전파하는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함기선 외, 2006). 서산시는 내

포문화권의 중심지로서 인근에 항포구 등의 경관자원, 천주교성지, 불교자원 등 해양

종교관련 역사문화자원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서산지역의 지형은 동남부의 가야산지를 제외하면 지역전체가 대체로 50m 이하의

낮은 구릉지 내지 저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서산지역은 가로림만과 간월호, 부남호,

항포구가 비교적 잘 보전되어 있어 관광과 함께 다양한 낚시터를 제공하고 있다. 천

수만은 충남 서산해안과 섬 아닌 섬 안면도 사이에 형성된 골 깊은 바다로 행정구역

상으로는 충남 서산시 부석면 창리에 속한다. 천수만의 한반도 서해의 중간에 위치하

며, 가로림만과 천수만이 남북으로 이어져 있어 해안선을 타고 이동하는 철새들의 병

목지점으로 철새들이 모이고 있다. 이로 인해 천수만에서는 세계에서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시기에도 조류관찰이 가능하다. 서산

천수만은 1984년 물막이 공사가 완공되어 4,174ha의 담수호와 10,121ha의 간척지가(농

지) 형성되어 철새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처가 조성되어 있다. 철새들의 주요 이동

경로인 해안가에 위치해 있고,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동위도의 내륙지방보다 10월

부터 3월까지는 월평균 기온이 1.2℃정도 높다. 간월도에서 안면도 방향으로는 서산 B

지구 방조제가 있으며, 서산 AB지구 방조제에 의해 형성된 부남호와 간월호주변은

철새탐조로 각광받고 있다.

서산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SWOT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점(Strengths)로는 서산시가 서해안의 관광지로 연결되는 관문도시로 성숙

하고,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이 후 서산시 관광객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특

성 있고 차별화 된 역사문화와 자연관광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둘째, 약점(Weaknesses)은 관광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이 미약하여 경유형 관광지역으

로 인식되고 있고,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관광객을 흡입하는 매력요소가 부족하며, 서

북부 지역의 산업화에 따른 청정한 해안관광자원의 매력도 저하 의 우려가 있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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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회(Opportunities)요인으로는 지역여건상 서해안 관광거점도시로서의 성장

기회를 확보하고 있으며, 관광환경상 자연 해양 생태와 문화 체험 관광을 선호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수도권과 주변 대도시 관광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넷째, 위협(Threats)요인으로는 태안 홍성 당진의 인근 지역에 경쟁관광지가 지속적

으로 개발되고, 관광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발생 문제 상존하며,

도시관광 육성과 대규모 관광지 개발의 투자재원 확보와 민자유치의 문제 우려가 있

다는 것이다.

2) SWOT분석을 통한 천수만지역의 생태관광 여건

천수만지역의 생태관광적 환경에 대하여 SWOT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다.

(1) 강점

첫째, 서산지역은 다양한·문화관광을 지향하는 관광목적지로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전통성, 역사성, 향토성을 지니고 지명도 높은 정치적·역사적·종교적인 인문관광

자원이 풍부하게 산재한 입지적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풍부한 야생생물군집의 다양성으로 인해 생태적 측면에서는 완벽한 해안생태

계를 형성하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양한 생물종들의 서식 환경이 극히 양호

한 지역이기도 하다(문창현, 2006: 164-196 참조).

셋째, 천수만지역은 전세계 멸종위기상태 및 국제적으로 희구한 조류종이 최다 분

포하고 있고, 국내에 서식하는 조류의 절반 이상인 200여 종의 월동 서식지 및 이동

경로의 중간기착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태관광명소로서의 기본적인 생

태적 조건을 구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서산지역에는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고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의 의식 속에 자

리잡고 있는 이미지가 여럿 존재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귀중한 지역사회의 장소자산

이며, 새로운 관광상품의 개발에 있어서도 유리한 입지를 미리 점하고 있는 셈이다.

(2) 약점

첫째, 천수만지역은 자연생태계의 보전활동에 대한 경제적 개발 압력이 거센 지역

이다.

둘째, 천수만이 언론에 유명세를 타면서 급증한 방문객들의 여파로 인해 탐방객들

의 탐조활동과 차량 통행에 의한 생태계 교란행위가 현저한 방해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셋째, 서산지역의 인문관광환경은 전통적인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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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관광방식이 생동감과 역동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동적(動的)인 입체

관광형태로 승화되지 못하고, 단지 정적(靜的)인 관람형 위주로 사적지를 단순히 둘러

보는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관광농원, 민박·캠프장, 향토음식점, 지역특산물 판매소, 농가레스토랑 등의 녹

색관광과 관련된 관광명소나 농촌체험공간이 부족하다.

다섯째, 연중 분기별로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 그 시장

차이가 무려 약 8배에 달하기 때문에, 관광주기의 편중이 심한 것이 자연환경자원에

대한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3) 기회

자연환경자원에 대한 기회요인을 판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야생생물종의 다양성과 청정한 친환경적인 장소성을 기본적인 장소자산(place

assets)으로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생태적 장소마케팅의 판촉도구로 활용시켜 다양한

관광상품으로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내에서 전개되는 생태관광의 주요 양상인 탐조관광은 물론이고, 생태군락에

대한 생태탐방도 동시에 가능한, 복합적인 형태의 생태관광방식의 적용이 가능하다.

생태관광자원과 특정한 관심분야의 수요계층을 연계하여 목표시장을 설정한

SIT(Special Interest Tourism)시장으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방안 역시 성공 가능

성을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천수만지역의 세계적인 생태적 보전가치가 국내·외의 매스컴을 타고 국제사회

에까지 널리 전파되기에 이르면서, 국내·외적인 관심이 천수만에 폭발적으로 집중되었

다.

넷째, 테마별로 연계한 관광상품의 기획이 가능하다. 이 지역은 자연생태적인 장소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적 관광명소와 인문사회적인 관광자원, 또한 전통적 문화

및 민속유산과 현대의 최첨단 기술문명 및 휴양·레저방식이 가미된 인공적인 관광자

산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환경~인문사회환경, 전통적 역사·문화요소~인

공적 현대문명시설을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연계시킨 다목적형 관광상품의 기획이나

유연한 관광개발전략의 수립이 가능하다.

(4) 위협

첫째, 잠재적으로 공간 수요의 증대 및 도시의 확장에 따라 언제든지 바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둘째, 즉 지역 내의 곳곳에 산재된 미개발된 다양한 잠재적 역사·문화관광자원이 소

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를 관광상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발굴 및 개

발능력이 미비한 것은 심각한 제약요인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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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각종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규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광자

원의 적극적인 개발 및 관광인프라 구축과 이에 대한 관광투자에 심대한 제약이 뒤따

른다.

넷째, 서산지역의 관광시장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관광자들이 이 지역

을 체제형보다는 경유(經由)형 관광지로서 인식하고 있다.관광명소 개발이 구체적인

실행전략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 경유형 관광지를 숙박 및 체제

형 관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인력과 그들의 체류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관광매력

물의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창출된 수요를 수용할 만한 관

광하드웨어 측면의 미비 문제가 적극적인 관광개발의 추진을 저해하는 주요한 제약요

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탐조생태관광의 대두와 천수만의 조류 현황

(1) 탐조생태관광의 대두

2000년도 이전 만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탐조는 주로 조류전문가나 일부 탐조동호인

등을 중심으로 학술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오거나 한국조류보호협회와 같은 민간단체

에서 천연기념물과 희귀조를 보존․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000

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를 찾는 대표적인 겨울철새인 가창오리가 연출하는 장엄한 군

무 등이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족단위 관광객을 중심으로 탐

조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문화관광부에서는

2004년 ‘관광동향에 대한 연차보고서’에서 탐조관광을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녹색생

태관광개발의 한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문화관광부, 2004). 1999-2004년 동안 실시

된 겨울철새 동시센서스 결과, 서산 천수만의 간월호는 전체 종수 및 개체수면에서 1

위 및 3위, 멸종위기종의 종수 및 개체수면에서 1위 및 2위, 보호종의 종수 및 개체수

면에서 4위 및 6위로 그리고 종합순위에서 1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겨울철새 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서산시에서는 지난 2002년

부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매년 10월말에서 11월말까지 1달여간 철새기행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이하 서산시, 2005 참조). 그 결과 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은 이제 서산시민,

충남도민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생태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2) 천수만의 조류 현황

① 천수만 겨울철 조류의 종수 및 개체수

천수만에 도래하는조류는 총 291종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기록된 450여 종의

1/2이 넘는 조류가 적어도 한번쯤은 천수만 간척지를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체수에서는 간월호가 평균 46,896개체(24,718~75,858개체)로 부남호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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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6개체(14,264~30728개체)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년간 겨울철

에 도래하는 조류의 종수 및 개체수의 변동을 보면, 두 간척호수 모두 동일하게 종수

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개체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②겨울철새 동시센서스 결과 천수만 지역의 종수 및 개체수 평균순위

1999년에서 겨울철새 동시센서스가 실시된 전국 주요 겨울철새 도래지 118개 지역

에서 6년간 관찰된 조류에 대하여 년도별로 전체 종수 및 개체수와 법적 보호종의 종

수 및 개체수의 순위를 매겨 평균순위를 계산해 보면, 간월호가 전체 종수 및 개체수

가 1위 및 3위, 멸종위기종의 종수 및 개체수가 1위 및 2위, 보호종의 종수 및 개체수

가 4위 및 6위로 종합순위 1위로 나타났다. 또한, 부남호는 전체 종수 및 개체수가 2

위 및 7위, 멸종위기종의 종수 및 개체수가 3위 및 4위, 보호종의 종수 및 개체수가 8

위 및 7위로 간월호에 이어 종합순위 2위로 나타나 간월호와 부남호를 보유하고 있는

천수만 간척지 일대는 명실 공히 우리나라 최대의 겨울철새 도래지이며, 우리나라 겨

울철새 도래지 중 가장 중요한 지역임이 밝혀졌다.

③천수만 일대 조류의 종구성과 조류의 계절성

천수만 간척호수 일대에 대하여 계절별 조사 자료에 의하면 수금류, 섭금류 등 수

조류가 79종, 수리류, 올빼미류 등 맹금류가 14종, 산림조류가 주를 이루는 명금류가

44종, 뻐꾸기류, 물총새 등 기타조류가 10종으로 총 147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들의 계절이동을 고려하여 구분해 보면, 겨울철새가 32.0% (47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여름철새가 26.5% (39종), 텃새가 22.5% (33종), 나그네새가 19.0% (28종)의

순이었다.

④ 천수만 일대의 환경별 번식조류와 법정보호종

환경별로 보면, 간척 논에서는 장다리물떼새, 쇠뜸부기사촌, 뜸부기, 호사도요 등이,

모래섬에서는 흰물떼새, 쇠제비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등이, 자갈밭에서는 흰물떼새,

꼬마물떼새 등이, 수로변 갈대밭에서는 개개비, 붉은머리오목눈이, 논병아리, 덤불해오

라기, 큰덤불해오라기 등이 주로 번식하고 있다, 그 외에도 흙 절벽에서는 청호반새와

물총새가, 바위산에서는 뿔종다리가, 목장 주변의 초지에서는 종다리가, 교목림에서는

해오라기, 중대백로, 쇠백로, 황로, 왜가리 등 백로류가, 은행나무와 같은 고목에서는

솔부엉이가 단독 혹은 집단으로 번식하고 있다.

천수만 일대에서 최근 기록된 조류 중 법적 보호종은 총 31종이며 그중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Ⅰ급이 매, 저어새, 황새 등 7종, 멸종위기종Ⅱ급이 가창오리, 개리, 큰고

니, 흑두루미, 뜸부기 등 17종이며, 그리고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로 원앙, 검은머

리물떼새, 재두루미, 솔부엉이, 소쩍새 등 22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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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산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 참가자에 대한 실증분석

1) 조사설계

2006년 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 방문객 설문조사 응답자 503명의 인구사회적 변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서산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 방문객의 인구사회적 현황

분류 구분 빈도(명) 구성비(%)

합  계 503 100.0

거주지역

수도권 262 52.0

충청권 176 35.0

호남권 32 6.4

영남권 27 5.4

강원/제주권 6 1.2

성 별
남성 263 52.2

여성 241 4708

연령

20대 미만 1 2.0

20대 105 20.8

30대 224 44.4

40대 131 26.0

50대 이상 34 6.7

결혼 여부
결혼 143 28.4

미혼 361 71.6

소득

100만원 미만 98 19.6

100만원-199만원 110 22.0

200만원-229만원 151 30.1

300만원 이상 142 28.3

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36 7.1

중졸 74 14.7

고졸 278 55.2

대졸 이상 116 23.0

직업

회사원 148 29.4

주부 92 18.3

공무원 54 10.7

사업가 52 10.3

학생 47 9.3

전문직 29 5.8

판매/서비스업 19 3.8

기술자 12 2.4

도소매업 10 2.0

농수산업 4 0.8

관광사업 2 0.4

기타 34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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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관광 참가자 행태 분석

(1) 동반자

철새기행전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기행전에 누구와 함께 왔는지를 살펴본 결과,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52.5%, 아이를 동반하지 않은 가족이 19.7%로 가족과 함께 온

방문객들이 전체의 약 68.2%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친구와 연인과 함께 온 경우

가 전체의 19.7%, 직장/학교/종교/친목단체에서 온 경우가 9.3%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서산천수만 철새기행전 방문객의 동반자 형태

구 분 빈도(명) 구성비(%)

 아이를 동반한 가족 264  52.5

 친구/연인  99  19.7

 아이를 동반하지  않은 가족  79  15.7

 직장/학교/종교/친목단체  47   9.3

 혼 자  14   2.8

 합 계 503 100.0

(2) 방문일정 및 체류계획

방문객들에게 서산지역 방문일정 및 체류 계획을 물어본 결과, 당일 일정으로

현지를 찾았다는 사람들이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1박2일로 40.5%

를 차지했다. 2박3일과 3박 4일상은 각각 6.0%와 1.0%에 그쳤다.

<표 3> 서산천수만 철새기행전 방문객의 서산 체류일정

구 분 빈도(명) 구성비(%)

 당일 264  52.4

 1박2일 204  40.5

 2박3일  30   6.0

 3박4일이상   5   1.0

 합 계 503 100.0

(3) 숙박장소

기행전 방문자 중 서산에서 숙박을 할 계획이거나 숙박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

게 숙박장소를 물어본 결과, 콘도미니엄/펜션에 숙박하겠다는 사람이 전체의 39.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친구/친지집(21.9%), 여관(13.9%), 관광호텔 (11.6%), 민박

(3.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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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서산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 숙박관광객의 숙박장소

구 분 빈도(명) 구성비(%)

 콘도/펜션 100  39.8

 친구/친지집  55  21.9

 여관/여인숙  35  13.9

 관광호텔  29  11.6

 기 타  24   9.6

 민 박   8   3.2

 합 계 251 100.0

(4) 서산 주방문 목적과 주변관광지 방문계획

주방문 목적에 대해 살펴본 결과, 서산천수만 세계천수만 철새기행전 때문에 서

산을 방문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39.3%인 반면, 기행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서

산을 방문했다는 사람이 60.7%로 오히려 약간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5> 서산천수만 철새기행전 방문객의 서산 방문목적

구 분 빈도(명) 구성비(%)

기행전이 주 방문목적 198 39.3

기행전 외에 다른 목적 306 60.7

합 계 504 100.0

주변관광지 방문계획에 대해 살펴본 결과, 주변관광지 방문계획이 있거나 이미

방문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423명으로 전체의 8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문계획이

없거나 주변관광지를 방문하지 않은 응답자는 1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서산천수만 철새기행전 방문객의 주변관광지 방문계획

구 분 빈도(명) 구성비(%)

 예 423 84.3

 아니오 79 15.7

 합 계 502 100.0

기행전 방문객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미 방문했거나 또는 방문이 계획된 관광지를

조사해 본 결과, 안면도가 77.6%로 가장 높았으며, 간월암으로 54.2%로 그 뒤를 이었

다. 이러한 점은 이번 기행전 방문객 중 30-40% 정도가 안면도에 가는 도중에 기행

전을 들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기행전 방문자들 중에는 또한 해미

읍성(33.5%)이나 마애삼존석불(28.6%), 개심사(22.4%), 보원사지(13.5%)를 방문하겠다

는 사람의 비율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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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철새기행전 방문객들의 기방문 또는 방문계획이 있는 관광지(복수응답)

구 분 빈도(명) 구성비(%) 구 분 빈도(명) 구성비(%)

 마애삼존불 133 28.6  간월도 간월암 252 54.2

 개심사 104 22.4  천주교 성지 52 11.2

 해미읍성 156 33.5  안면도 361 77.6

 보원사지 63 13.5  기타 관광지 30  8.9

(5) 관광정보 취득원

기행전에 대한 정보취득원을 조사한 결과 현수막 (21.9%), 친구/친지(18.7%), 인터

넷 (18.1%)이 약 20%대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이 TV/라디오 11.8%, 신

문 5.6% 등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도 18.7%가 있었다.

<표 8> 서산천수만 철새기행전에 대한 정보취득원

구 분 빈도(명) 구성비(%)

 현수막 110  21.9

 기타  94  18.7

 친구/친지  91  18.1

 인터넷  84  16.7

 TV/라디오  59  11.8

 신문/잡지  28   5.6

 홍보책자  18   3.6

 여행사  14   2.8

 한국관광공사   4   0.8

 합 계 502 100.0

(6) 방문 동기

방문동기에 대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평균 3.86

으로 가장 높았고, ‘신기한 것을 보고 체험하기 위해서’가 3.65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철새감

상과 철새 생태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은 평균 3.49로 나타났으며, ‘새와 환경보호의 중요성

이해하려는 목적도’ 평균 3.42에 그쳤다. 한편에서 일상에서의 탈출 목적은 평균 3.45로 다른 동

기들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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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서산 천수만 철새기행전 방문객의 방문동기

구 분 평균±표준편차

 철새들을 감상하고 철새의 생태를 알기 위해서 3.49±0.89

 새와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보호하기 위해서 3.42±0.86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3.86±0.86

 친구/연인/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3.50±1.04

 호기심 때문에 3.38±0.95

 신기한 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65±0.87

 판에 박힌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3.45±0.96

 전 체 3.54±0.52

3) 생태관광 참가자 만족도 분석

(1) 접근성

기행전 방문객들에게 기행전 행사장까지 쉽고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 5

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평균 3.55점으로 기행전의 다른 부분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10> 행사장 접근성 평가

구 분 평균±표준편차

기행전 행사장까지 쉽고 편하게 찾아올 수 있었다. 3.55±0.95

(2) 홍보 안내

방문객들은 기행전의 홍보안내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특

히 방문객들은 홍보안내의 여러 측면 중 ‘행사장내 안내요원의 현장서비스’ 대해 다른

홍보안내부분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었고(평균 3.73), 행사장 팸플릿에 대해서

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평균3.48). 반면 기행전 방문들은 서전홍보 부분(2.84)

과 행사장내 안내시설(3.26)에 대해서는 다른 홍보 및 안내 부분에 비해 낮은 점수를

주었다.

<표 11> 방문객들의 홍보안내 만족도

구 분 평균±표준편차

 사전홍보를 통해 기행전 내용 및 일정을 알고 있었다. 2.84±1.05

 행사장내 안내시설이 잘 되어 있었다. 3.26±0.75

 행사장내 팸플릿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3.48±0.81

 행사장내 안내요원들의 서비스에 만족했다. 3.73±1.91

 전 체 3.5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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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사내용 및 시설

방문객들은 천수만 생태관이 재미있고(3.44) 내용이 다양했다(3.29)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이었지만, 지역특산품의 종류의 다양성 품질과 가격에 있어서는 그저 그렇다는 의견을 나타

냈다(각각 평균 2.82, 3.08 3.02).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은 이번 기행전의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했

고 새와 사람의 만남이라는 기행전의 주제에 부합하는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많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그저 그렇다가라고 응답하는 하는 경향이 있었다(각각 평균2.98, 3.16).

<표 12> 방문객의 기행전 행사내용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

구 분 평균±표준편차

 천수만 생태관은 재미있었다. 3.44±0.79

 천수만 생태관의 내용은 다양했다. 3.29±0.82

 장터체험마당의 체험프로그램에 만족했다. 2.98±0.91

 장터체험마당의 지역특산품은 다양했다. 2.82±0.89

 장터체험마당 지역특산품의 품질은 좋았다. 3.08±0.79

 장터체험마당 지역특산품의 가격은 적당했다. 3.02±0.80

 행사주제(새와 사람의 만남) 부합하는 볼거리와 체험거   리
가 많았다. 3.16±2.10

 전 체 3.11±0.68

(4) 기행전 기념품

방문객들은 기행전 행사기념품에 대해 비교적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행전 방문객들은 ‘기행전 기념품 종류의 다양성’, ‘기

념품의 품질’, ‘기념품 가격의 적정성’ 모든 면에서 있어서 평균 약 2.9점을 주어 비교

적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표 13> 방문객의 기념품 만족도

구 분 평균±표준편차

 기행전관련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했다. 2.81±0.83

 기행전관련 기념품의 품질이 좋았다. 2.97±0.79

 기행전관련 기념품의 가격은 적당하다. 2.94±0.78

 전 체 2.91±0.70

(5) 음식

방문객들은 기행전 행사장의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종류와 가격 그리고 맛에

대해서도 기념품과 마찬가지로 약간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방문

객들의 기행전 식당 및 음식에 대한 만족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음식 종류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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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음식 가격의 적정성, 음식의 맛 등 3개 항목 모두 보통을 의미하는 3.0을 넘지 못

했다.

<표 14> 방문객의 음식 만족도

구 분 평균±표준편차

 기행전 식당의 음식의 종류가 다양했다. 2.89±0.83

 기행전 식당의 음식 가격이 적당했다. 2.96±0.82

 기행전 식당의 음식의 맛이 좋았다. 2.90±0.81

 전 체 2.92±0.71

(6) 주변관광지

참가자들은 행사장 주변에 유명한 관광지가 많다고 생각한다는 진술에 대해 평

균 3.51점으로 비교적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15> 방문객의 주변관광지 만족도

구 분 평균±표준편차

행사장 주변에 유명한 관광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3.51±0.91

(7) 편의시설

참가자들이 행사 시설, 프로그램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주차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들은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했다”는 진술

에 대해 평균 4.0을 주었다. “벤치나 휴게실과 같은 휴식공간이 잘 되어있다” 라는 진

술과 “화장실의 청결하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각각 3.18점으로 보통이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16> 방문객의 편의시설 만족도

구 분 평균±표준편차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했다. 4.00±0.78

 휴식공간(벤치, 휴게실)이 잘 되어있었다. 3.13±0.95

 화장실이 청결했다. 3.18±1.01

 전 체 3.44±0.72

(8) 방역 및 안전

방문객들은 기행전위원회에서 발 빠르게 대응한 방역과 소독에 대해 비교적 긍정

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조류독감에 대한 방역과 소독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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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있었다”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평균 3.46을 그리고 “조류독감 감염은 걱정되지 않는

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이보다 약간 높은 평균 3.52점을 부여했다.

<표 17> 방문객의 방역/안전 만족도

구 분 평균±표준편차

 조류독감에 대한 방역과 소독은 잘 되어 있었다. 3.46±0.82

 기행전을 통한 조류독감 감염은 걱정되지 않는다. 3.52±0.99

 전 체 3.49±0.82

(9) 가장 재미있었거나 인상 깊었던 시설이나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기행전 참가시 가장 재미있거나 인상 깊은 내용’을 다중 응

답으로 물어본 결과, 참가자들에게 가장 인상이 깊었던 프로그램은 역시 탐조투어였

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조류전시관, 철새영상관, 새소리동영상관, 조류주제관

순이었다. 방문객들은 기행전에서 생태관에서의 전시행사와 철새탐조투어가 가장 인

상 깊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서산시 농수산물 홍보관에서 진행된 솟대만들기, 새모

양종이접기, 그림전시회와 행사장에 설치된 무논탐조대도 비교적 재미있거나 인상 깊

었던 프로그램이나 시설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18> 가장 재미있었던 프로그램(복수응답)

 구 분 빈도(명) 구성비(%)

 도예체험  41  8.6

 솟대만들기 148 31.0

 칼라믹스 만들기  34  7.1

 새모양종이접기 114 23.8

 서산시 관광기념품 전시관  71 14.9

 그림전시회  98 20.5

 조류주제관 149 31.2

 조류전시관 283 59.2

 철새영상관 270 56.5

 새소리 동영상관 236 49.4

 서산시홍보관  78 16.3

 서산시 농수산물 홍보관  79 16.5

 무논탐조대 108 22.6

 철새탐조투어 287 60.0

 기 타   8  1.6

(10) 기행전 전체 만족도 및 재방문 의사

방문객들은 비록 지역특산품, 기행전기념품, 음식 등과 같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는 했지만 기행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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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는 경향이 있었으며(평균 3.37), 주변지인들에게 추천할 의사에 대해서도 긍정

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평균 3.55).

<표 19> 방문객의 전반적 만족도와 추천의사

구분 평균±표준편차

 기행전 프로그램과 운영 등 전반적으로 기행전에 대해  만족한다. 3.37±0.73

 내년에도 이 기행전을 방문하겠다. 3.37±0.86

 이 기행전을 친구나 이웃에게 권유하겠다. 3.55±0.81

 전 체 3.43±0.70

Ⅳ.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 발전방향

1. 생태관광 추진의 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역활성화 진흥책의 일환으로 다양하게 도입을 추진하고 있

는 생태관광이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기본방

향에 충실해야 한다.

1) 생태관광지의 적정 수용력 유지

생태관광개발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안은 자연생태계를 양호하게 보전하면

서도, 관광자의 이용만족도를 어느 수준까지는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 규모의

수용력(carrying capacity)을 감안한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이다(문창현, 2006).

실제 현장에서 생태관광의 자연탐방시설에 대한 설계는 기본적으로 야생생태계에

미치는 교란행위와 서식환경의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야 한다. 따라서 생태적으로 민감한 조류 서식공간 및 생태계 중심지역이나 생태공원

내에서의 자연탐방시설은 결코 방문객의 편의만을 도모하기보다는, 잠재적인 장소성

을 살린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자연적인 미감을 표현한 생태적 디자인을 적

용해야 한다. 생태관광 대상지의 효과적인 보존과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시설물의 설

치기준, 유형, 재료 등에서 가능한 한 친환경적 개발을 지향하고, 지역주민뿐만 아니

라 관광객에게도 자연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유도해

야 한다.

2) 참가관광객의 최대만족 유도

생태관광 개발의 최종소비자는 참가관광객이므로 이들에 대한 만족을 최대한으로

유도한다. 편안하고 안락한 관찰 및 학습환경의 조성, 신속하고 유익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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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하여 직접체험이라는 생태관광의 참가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3)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 보장

생태관광 개발은 지역주민의 능동적인 참여가 있을 때 성공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발을 통한 이익은 지역주민의 복지로 환원되게 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지역산

업을 적극 연계․활용하여 주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경

제적 측면에서 생태관광이 지역경제적 효용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실

행방식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오랜 생계의 터전이 되어 왔던 생계활동과

재산권 행사에 관련된 것으로서, 영농행위와 관행 어업 및 양식업 등의 전통적인 경

제적 생활양식을 계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의 소득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다양한 수익시설의 운영권을 지역주민협의체에 위임하고, 발생하는 수익금을 전

적으로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하여 주민의 경제적인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수준

의 향상에 기여한다. 생태관광의 관리 및 운영단계에 소요되는 인력에 지역사회 출신

인적 자원의 고용을 장려하거나, 생태관광으로 인한 일정 비율의 수익금이 주민복지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한다.

2. 생태체험관광자원의 개발

최근 체험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향후 생태체험관광자원을 개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l) 관광모자론과 아마추어 관광

체험관광 상품화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가 다 관

광과 접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엄서호, 2007). 우리문화, 즉 생활문화,

창조문화, 역사문화의 모든 부문이 관광이라는 모자를 쓰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영

역을 체험상품으로 개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 「관광모자론」의 입장이다. 즉, 윈래 하

고 있는 일을 이미지 제고와 대외접촉 강화의 차원에서 일반사람들에게 개방하여 체

험하게 하고,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관광이라는 모자를 벗고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다. 우리 삶의 모든 분야가 체험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때, 우리사회

가 보여줄 수 있는 관광 상품은 다양성과 정통성 차원에서 외국의 상품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관광상품은, 삶의 현정이

주는 이미지 그 자체를 상품화한 체험상품괴 비교할 때 정통성이 부족하므로 관광객

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 어렵다

관광휴양시설과 숙박시설, 교통, 안내 체계 등이 미비되어 있으면 관광객은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관광인프라 투자는 선결되어야 되는 문제이지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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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국가발전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쉽사리 성취되기를 기대

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체험관광 상품개발은 소규모 투자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한국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보다 한국적인 관광상품을 만들아 냄으로써 관

광객을 감동시킬 수 있으므로, 관광목적지로서 의외성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문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문화, 그리고 예술과 같은 창조

문화 등 모든 문화가 아마추어 관광차원에서 모두 체험상품의 소재가 될 수 있다.

2) 품질관광

체험관광은 관광객 수를 중시하는 양적 차원의 대량관광 수단이 아니고 관광객의

만족을 우선하는 질적 차원의 품질관광 수단이다. 다시 말해서 품질관광에서의 초점

은 관광객 수가 아니라 관광객 만족인데, 생태관광은 문화관광과 더불어 품질관광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관광객의 만족을 위한 품질관광을 위해서는, 지역만

이 가지고 있는 문화/역사 소재를 활용하여 체험상품화함으로써 그 지역을 방문해야

만 그 상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명소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이 성공할 정

우 高價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으므로 품질관광이야말로 고부가가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속가능한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이란 자연환경의 보전이라는 원칙 아래 지역주민의 이익과 관광객

의 체험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영속적으로 관광지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광지

를 개발하고 경영하는 형태의 관광을 의미한다(엄서호, 2007). 특히, 강조되어야 할 사

항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해야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속가능한 관광에서는 두 차원 사이의 균형이 항상 강조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관광에서는 자연환경의 보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보

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서 사회·문화적 환경의 보전이란 자

연환경의 보호와는 다른 의미로 외부에서 인식되고 있는 해당지역 특유의 사회문화적

유산, 삶의 형태, 생활의 질, 이미지, 정체성 등의 보전을 의미한다. 결국, 지속가능한

관광이란 단순한 환경론자의 주장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서나 개발론자의 경제개발

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차원, 즉 환경적, 경제적, 사

회문화적 차원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관광이다.

3. 생태관광의 타깃 설정

일반적으로 생태관광은 야생동․식물의 자연생태계와 서식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자

연환경적인 관광자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관광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문창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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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5). 생태관광의 시스템체계는 자연환경적 요소와 인문사회적 요소와 같은 소프트

웨어로서의 관광자원과 함께 관광인프라 및 물리적 기반구조인 관광하드웨어적 요소

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자연환경적 요소에는 주로 탁월한 자연현상 또는 비범한 자

연미와 심미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연보전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내륙의 산림지대, 호수, 해안, 도서지역에 위치하는 자연공원이나 생태계보전지구 또

는 미개발된 원시림의 야생동․식물의 자연 생태계와 서식공간, 심미적 자연현상 및

경관 등이 포함된다. 둘째, 인문사회적 요소는 주최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생활양식 및

관습, 향토특산물, 역사적인 가치를 수반하는 선사유적이나 문화유산을 그 소재로 한

다. 셋째, 관광하드웨어적 요소에는 관공목적지 접근을 위한 교통기반시설 및 연계교

통수단, 요식․숙박․편의업소, 위락․휴양시설, 향토특산물 판매점이 이에 포함된다.

생태관광상품의 컨셉 기획의 단계에서 현재의 지리적인 관광여건을 바탕으로 생태

적 자원의 개발 잠재력을 평가하고, 인문사회환경과 자연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

되고 결합되어 포괄적인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상품 구성을 전개해야 한다. 생태적

자연자원을 관광상품화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점은 한번 훼손되면 원래의 상태로 다

시 회복될 수 없는 불가역(不可逆) 원칙이 지배하는 환경생태계의 민감한 속성을 인

식하는 것이다. 또한 관공자원화에 앞서 자연환경이 스스로 자생적인 복원능력을 회

복할 수 있는 적정한 한계수용능력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생태관광의 구성원 모

두가 이를 준수토록 유도해야 된다는 것이다.

4. 생태관광의 시설/활동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의 차별화

생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구도는, 첫째,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환

경 ․생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을 만들고(환경전략), 둘째,

잘 가꿔진 환경․생태자원과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결합․활용하여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활성화하며(경제․사회전략), 셋째, 서산시만의 개성적이고 매력있는 문화를

계승․창조함으로써(문화전략), 넷째, 궁극적으로는 대내외적인 정체성 향상 즉, 대외

적인 지역 이미지 향상과 대내적인 定住性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장소마케

팅전략) 등을 들 수 있다.

관행적 개발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잘 가꾼 환경자원을 비롯한 촌락의 경관․역

사․민속․정취 등의 요소들을 특성있게 결합하여 마케팅 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마케팅의 주체로서 주민의 리더십 확보와 지원자로서의 행정 및 전문가들간의 협력관

계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실질적인 주민의 리더십을 확보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

정이나 관련단체가 지역․마을로 들어가서 주민과 함께 생각하고 창조적인 개발과정

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적 활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마을공동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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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마을의 연합체가 지역의 시설과 자원을 개발하고, 관광객에게 생산 및 생활 체

험시설을 제공하며, 지역문화를 보전․계승․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

생태관광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수익창출 모델이 필요하다. 비

즈니스모델의 핵심성공요소는 3C 즉, 컨텐츠(contents)와 커뮤니티(community), 수익

(commerce)이다. 독특한 시설과 체험, 서비스를 핵심 컨텐츠로 하여 도농교류를 통해

방문객을 확보, 수익을 창출하게 되며, 이때 마케팅과 네트워크는 효과적인 추진수단

이 된다.

생태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상품화하려는 추진 주체의 전략적 판단과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 관광사업은 사

람의 마음을 읽고 움직여 감동을 주어야 성공할 수 있다. 마을단위로 추진할 경우에

는 리더쉽 개발과 주민참여 및 조직화, 주민들 스스로 지역에서의 생활을 즐기는 긍

정적 태도가 요구된다.

사업자의 열정과 안목을 길러주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창구가 필요하다.

생태관광에서의 컨텐츠(contents)는 잘 보전된 자연과 환경친화적인 시설, 자연과

문화를 느끼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인정과 감동으로 환대하는 서비스가 핵심 컨텐

츠이다. 사업참여자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끊임없이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해야 하며,

이때 차별화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사전에 철저한 시장조사를 토대로 주 이용층(target market)을 설정하고 이들의 요

구(needs)를 충족시켜야 한다. 개발 시 경쟁시설과 상품의 유무, 판로를 충분히 파악

하고 시장규모나 성격에 따라 차별화, 집중 전략 등을 채택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점

진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도록 한다. 농가 노동력의 효율적 배분, 부족한 일손의 확

보, 생산 원가 및 유통비용의 절감 등 경영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생태관광 개발지역은 일반적으로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취약한 지역이므로 계획수

립 시에는 일반관광개발과는 차별화된 원칙과 기술이 필요하다. 즉, 생태관광에 적합

한 시설물 개발의 특징은 소규모 개발을 통해 시설물 도입을 최소화한다는 점이다(신

동일, 2001). 위락시설이나 대규모의 집단적 숙박시설 등은 설치하지 않으며, 환경해설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 가장 중심적으로 도입된다. 기반시설은 기존의 도로나 등산로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발을 최소화한다(제주발전연구원, 2001).

생태관광 활동에는 조류 및 야생동식물 관찰, 사진촬영, 사파리, 낚시 등 다양한 활

동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활동프로그램 역시 도입시설과 마찬가지로 자원의 성격

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다.

2) 음식체험프로그램 육성

음식문화는 특정분야에 대한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오늘날의 관광객들에게는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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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으로서 활용되어질 수 있으므로 음식 테마별로 그 특징을 부여한 테마여행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음식 관련 관광상품은 이벤트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프로그램 구

성을 통하여 상품의 대중성을 제고하고, 관광객의 체험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단순

관람상품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직접 고기를 잡아보게 하는 등 체험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 개발된 음식의 이용률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 관광자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단순함을 극복하고 시장성을 제고해야 한다.

음식문화 투어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관광객의 체험과 참여를 얼마나 유도하고 만

족시키는 가에 달려있다. 향토음식에 대한 종합안내서 및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개별

관광객 및 가족관광객이 전문안내인의 동행없이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학생

들의 교육자료로도 활용해야 한다. 국내 타 지역 나아가 세계의 향토음식들을 체험하

게 함으로써 지역의 향토음식을 관광상품화할 필요가 있다. 축제 관련 행사는 ‘향토음

식 재현체험’, ‘향토음식시식’, ‘요리강좌’ ‘지역별 향토음식 강좌’ 등과 같은 철저히 참

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축제 참가객들이 주체가 되는 축제로 육성해야 한다.

서산시의 경우 서산꽃게장, 게국지 등을 특화하고, 밀국낙지탕, 세조개, 굴밥, 대하

등의 음식을 인근 타 시군에 비해 경쟁력을 선점하도록 한다. 음식체험프로그램, 예를

들어 어리굴젓 담기, 생강한과 만들기, 사찰음식 체험 등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아울

러 향토음식점을 특화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고 관광홍보차원에서 입체적으로 홍

보하도록 지원한다.

3)차별화된기념품

흔히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자들은 여행을 통해 획득되는 현지 경험을 사후에

오랫동안 간직하고자 방문지역의 이미지를 대표할 만한 관광기념품을 구입하기를 희

망한다. 그러나 서산지역에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독특한 테마를 지닌 역사·문화

유적지나 생태관광명소가 관내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관광지 내에

있는 기념품이나 향토특산물 판매점에는 딱히 관광명소의 브랜드를 함축하고 있는 특

색 있는 관광상품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그나마 진열되어 있는 관광기념품도 지

역 산출품이 아니거나, 전국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저 그런 형태의 상품이

대부분인데, 차별화된 기념품을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4) 적용 가능 체험프로그램(서산시 경우)

서산시에 적용 가능한 체험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실버건강관광 프로그램

노인산업은 노인건강․장례․노인관광 분야로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

재 우리나라의 경우 장례분야 외에는 노인관련 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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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부족한 상태로 향후 동 분야에 대한 인식이 수반될 경우 노

인산업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산시의 자연조건과 문화자원은 중장년층 이상의 의식에 적합하다. 또한 머리에서

발끝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한서대학교에 구축되어 있는

바 민관학이 연계하여 실버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관련 학과로는 물리치

료학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의료보장구학과, 방사선학과, 건강관리학과, 치위생학

과, 피부미용학과, 자연요양복지전공(대학원), 노인복지학과, 식품생물공학과 등을 들

수 있다. 건강과 내포문화권의 풍부한 콘텐츠를 접목한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 기반을

조성하도록 한다. 자연환경과 장수라는 현대인의 최대 관심사를 접목한 실버건강증진

관광 프로그램을 상품화하도록 한다.

팔봉면 고파도리 고파도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 해안자원을 적극 활용하

여 해당화 군락지로 조성하고 조깅코스, 자전거 도로 등을 개설하여 건강․휴양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비만관리 등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2) 중왕리 어촌체험 프로그램

지곡면 중왕리에 소재하고 있는 중왕항은 어항 접근성이 양호하고 수산잠재력이 높

은 지역으로 4계절 낚시꾼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 밀국낙지탕이 유명하고 갯벌 생태

체험이 가능한 지역이며, 주변 산성리에 부성사와 부성산성, 대요리에 진충사와 정충

신장군 묘, 화천리에 안견기념관 등이 있어 역사자원과 자연관광자원의 접목이 용이

한 지역이다. 문제는 관광객을 수용할만한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

고, 경관의 잠재력은 높으나 가로 경관이나 마을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이다. 먹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주변의 경관, 역사자원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

요가 있다.

(3) 오학리 녹색농촌체험 프로그램

해미읍 오학리 지역은 2002년 농림부로부터 녹색농촌시범마을로 지정되었으며, 해

미인터첸지와 가까워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다. 천문관련 체험학습과 철새도래

지를 활용한 자연친화적 탐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미향교와 예절교육, 한문학습 프

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해미읍성 역사문화체험프로그램 추진, 밤줍기행사 확

대 추진, 철새 탐조여행 등 자연문화프로그램 팩키지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4) 팔봉산 농산촌체험 프로그램

팔봉산의 등산과 연계하여 감자캐기, 왕감자선발대회, 감자품종비교전시회 등 다양

한 감자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감자밭을 도시민에게 주말농장으로 분양하여

영농체험장으로 육성, 팔봉산 등반대회, 가로림만 갯벌체험과 연계, 농산품 직거래 판

매 지원 등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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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비산 산사체험 프로그램

부석면 취평리 일대 도비산은 정상에서 서해바다의 드넓은 간척지가 내려다보이고,

인근 부석사, 동사, 백운사, 수도사 등의 사찰이 있고, 남쪽으로 간월암이 있고, 수변자

원으로 봉락저수지와 마룡저수지가 있고, 특산물로 어리굴젓이 있어 자연자원과 역사

자원의 결합이 가능한 지역이다. 도비산의 자연경관의 매력도를 살리면서 산악레저스

포츠 활동을 도입하여 위락관광지로 육성하고 부석사를 중심으로 사찰관련 프로그램

을 도입 산사체험관광지로 육성하도록 한다.

(6) 자연사박물관 및 사이버 생태체험관 건립

서산의 자연환경, 문화유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서산문화유산답사, 한국의 농경문화, 문화정보DB센터 등 상설전시장 등 다

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한다. 사이버 생태체험관은 지역의 생태를 사이버 공간

에서 보여 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신동일, 2001).

(7) 삼길포항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대산읍 화곡리 삼길포항은 국가어항으로 그 세력권이 당진군 장고항까지 미치며,

해안경관이 뛰어나고 파도가 잔잔하며, 인근에 대호방조제가 있고, 대산산업단지의 야

경이 뛰어나다. 구체적으로 수상스키, 제트보트, 범선 교육스포츠센타 조성, 별장형 스

포츠휴양관 건립, 국사봉 드라이브 코스 개발, 산악자전거 코스 개발, 인근 섬을 연결

하는 유람선 코스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5. 친절한 안내 및 전문가 양성

1)친절한안내

관광명소에 배치된 관광가이드는 방문객들과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

문에, 지역사회의 관광안내 및 지역정보제공시스템에서 핵심 축을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구축된 관광기반시설도 결국 현장에서 관광가

이드들의 친밀하고 생생한 관광서비스에 의해 방문객들에게 호의적인 지역이미지와

감동을 유발함으로써 비로소 빛을 볼 수 있다.

2)생태관광전문가양성

거시적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탁월한 기획·연출력을 겸비하고 관

광상품 및 마케팅프로그램의 설계를 담당할 만한 전문적인 고급 연구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행정 실무 측면에서도 생태관광 등과 같이 새롭게 성장하는 관광패턴을 이

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업무 수행이 가능한 관광업무 담당자도 많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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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따라서 학계 및 산업체와의 전략적 교류와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으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해당 실무자에 대한 위탁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핵심적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6. 주민참여와 생태관광 지역거버넌스 구축

지역주민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비교적 다양한 유

형의 관광사업의 전개방식에서도 지역주민의 합의와 자발적인 참여 노력은 필히 요구

되지만, 생태관광만큼이나 그 사업 성패의 궁극적인 열쇠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도 드

물다(문창현, 2006:290-296). 생태관광 수행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장소자산이 지역사

회에 소재한 자연생태계와 서식환경이고, 이러한 자연환경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전하

고 모니터를 수행할 수 있는 활동주체가 바로 지역주민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식으로는 생태관광계획 수립의 의사결정과정과 생태관광사업의 운

영․관리단계의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현장에서 생태관광을 위해 내방하는 방문객들

에게 생태관광 안내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철새들의 서식환경이

나 갯벌생태계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친환경적인 無농약 유기농업을

도입하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밀렵 감시나 생태계보호활동에 참여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한편 개발 경험이나 노하우가 거의 없는 민간사업자 주도형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생태관광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주체가 지역 활성화 진흥책의 일환으로 앞

다투어 생태관광을 도입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많이 있다. 생태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취약한 상태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생태관광

의 본래 취지를 지역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어서, 사업의 추진에 걸림

돌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생태관광 성패의 궁극적인 열쇠는 장소자산인 자연생태

계를 보전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 노력을 어떻게 유도해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관광

개발사업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합의를 도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시급히 필요하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개발주체인 지방자치단

체와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생태관광추진협의체를 조직하여 효율적인 생태관광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생태관광추진협의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연생태계를 자발

적으로 지키기 위한 보전 노력, 관광가이드로서 방문객 안내 및 자연해설서비스에 참

여, 지역주민의 각종 다양한 소득원의 창출 등의 분야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생태관광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생태관광추진협의체는 개발주체인 지방자치단

체와 함께 지역주민의 공감대와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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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에 대한 주민 공개투표를 실시하여 합의를 도출하기도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계획, 관리, 규제 대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조직은 중앙정부라고 할 수 있다(구승모, 2005). 작은 마을단위마다 필요한 환경적 규

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포괄적인 기준을 정하여 관광산업체, 관광객, 지자체

및 지역주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촉

진하는데 주요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생태관광 윤리강령 및 지침 설정, 허용변

화한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관광객 수용력 산정, 방문시기 결정, 생태관광 시설 및 상

품 개발, 생태관광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 개발 및 생태관광 전문가이드 육성, 관광

산업체 평가기준 설정 등(김성일, 2002)을 중앙정부의 통합적 관리정책만으로 운용하

기에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지역거버넌스체계는 지역발전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집행 및 결정과정에서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협력하는 대안적인

통치 및 관리체제다(차미숙 외, 2003). 실질적인 지방분권화와 지역의 효율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거버넌스체계의 구축․운영이 필수적이다.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 전문가, NGO, 관광산업체, 지역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 상호학습을 통하

여 역량을 강화하고 제3자 파트너십 체제와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환경부, 2004)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공동목표의 달성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

다.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같은 민간 부문과 도, 인근 시․군이 통합적으로 의견을 조율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신동일, 2001).민․관 합동기구인 ‘생태관광협의회’의 기

능은 기본적으로 관광개발의 친환경성 여부를 판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으로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 생태관광개발시 지역주민의 참여와 이익증진 방안의 강구

∙ 생태관광개발 관련 문제 발생시 의견수렴 및 조정

∙ 생태관광의 홍보 및 생태관광지침과 수칙 등의 제정

∙ 생태관광 대상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방안의 강구

∙ 친환경적 관광기업과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 생태관광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 기타 지역 생태관광의 진흥을 위한 제 방안 강구

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추진팀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운

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산시장이 맡도록 하고, 인근 홍성군, 태안군, 당진군의 부군수,

환경관련단체 대표, 지역주민대표, 기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심 서산시 부시장이 담당하고, 실무위원으로는 인근 시․군 관광관련 과

장, 환경단체간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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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역주민의친환경적인소득원의창출

Ceballos-Lascurain이 환경생태계의 보전이 지역주민에게 불이익만을 강요하는 일

방적인 가치가 아님과 생태관광을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의 창출과 자

연환경의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음을 역설한 이래로, 국

가, 국제기구, 국제적 포럼, 학자들이 제기한 수많은 생태관광의 개념적 논의에서 지

역주민의 경제적 편익의 창출에의 공헌을 생태광광이 수행하는 주요한 목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 생태관광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은 생태관광은 경제적으로 크

게 득이 안 된다는 식의 편견을 버리고, 생태계 보호와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적

이익의 지역주민에로의 환원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에는 크게 소극적 방식과 적극적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문창현,

2006: 194, 281-284). 前者는 천수만지역이 각종 규제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생계확

동과 재산권 행사의 침해 및 제약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또한 생태관광

사업에서 소외되기 쉬운 대상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오랜 생계의 터전이 되

어 왔던 영농행위와 관행 어업 및 양식업 등 전통적인 경제 생활양식을 존중하고 계

속적으로 보장하는 선에서 이루어진다.

後者의 방안에는 첫째, 천수만 중심시설지구의 수산물 판매소 등을 천수만지역에서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수산 특산품을 홍보 및 직판하는 공간으로 발전시킨다. 이를

위해 먼저 천수만 특산물을 고품질 이미지가 각인된 브랜드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품질 브랜드화에 성공하면, 동종, 동급의 생산품이라도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

를 점유하게 되어 고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천연적인 자연생태계 및 서식환경, 생물

다양성 등의 생태 자연조건이나 청정한 친환경적인 장소성에 바탕을 둔 장소자산은

바로 생태적 장소마케팅의 핵심이 된다.

둘째, 중심시설지구 내에 기념품 판매소, 자전거 대여소, 물품 보관 및 장비 대여소,

휴게 및 편의시설, 각 지구별로 설치되는 간이 자동판매기, 천수만 조망이 가능한 식

품접객업상의 휴게소를 조성하고, 각종 다양한 수익시설의 운영권을 지역주민협의체

에 위임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전적으로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하여

생태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상당부분이 천수만 생태계의 보전 노력에 대한 보

상 차원에서 지역주민에게로 환원될 수 있게 한다. 기타 지역주민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시설물이나 운영사업이 도입될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지역주민협의체와 협의하

여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또한 천수만

자연생태계를 자발적으로 지키기 위한 지역주민의 보전 의욕을 고취하고 적극적으로

방문객 안내 및 환대서비스에 참여하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산하 관

리․운영계에 주민협의체의 운영위원이 상주하고, 입장수익 중에서 일정 비율을 천수

만 인근 부락마을을 위한 주민복지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한다. 자연생태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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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각 관광사업체의 패키지프로그램에 인근 부락마을에서

운영하는 민박 및 요식업소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관리 및 운영단계에 지역사회 출신 인적 자원의 고용을 장려한다. 또한 각종

직무 적응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전문직 또는 일용직분야에서 고

용의 편의를 제공한다.

8. 생태관광 네트워크 구축

현재의 지역 간 폐쇄적인 관광행정체계로는 최근의 다목적 관광패턴에 효율적으로

부응하기가 어렵다(윤도현, 2005: 109-120). 따라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한

정된 관광명소의 유형에 대한 상호 보완학용을 통해 관할 구역을 초월하여 연계한 관

광코스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환경, 생태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새

로운 접근 방향들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중 중요한 흐름은 고립에서 연결 그리고 중

앙 집중적 접근에서 분산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 자연보호에서

과거에는 주로 한 지역의 보전(예를 들어 국립공원의 지정)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

관심의 초점은 보호지역간의 연결, 자연환경과 인간 환경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태적 네트워크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이 용어는 고

립에서 유기적 연결, 그리고 다양한 생태지역운동을 전지구적 운동으로 확산시키려

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Jongman/ Pungetti 2004: 1-2).

지속가능한 생태사회 건설을 위한 모든 논의는 문화적, 행위적 기본양식 속에서 이

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 그리고 이를 달성하

기 위한 실천에는 어떠한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어느 한 문화적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 간의 보다 진

지한 의사소통과 실천교류를 통해서 접근되어야 하고 바로 이점에서도 생태관광 네트

워크의 필요성이 도출될 수 있다. 생태관광의 확산에는 많은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존

재한다. 이러한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운동주체들의 역량도 중요

하지만, 흩어져 있는 운동세력들 간의 지원, 협력과 단합 그리고 일반 사회에 대한 영

향력의 증대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일반적 필요성 이외에도 개별 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과 관련한 정보의 교환과 물질적 자원의 동원 또는 공동체의 홍보 및 선전 그리

고 생태교육의 수단 등으로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생태공동체 네트워크로 GEN(Global Ecovillage Network : 이하 GEN으로

약칭함) 있다. 생태공동체는 1990년대 이래 현재 여러 나라에서 전국적 네트워크가 급

속히 구축되어 왔으며, 국제적 차원에서는 GEN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활동이 이루어

져 왔다. GEN은 창립초기부터 전 세계 생태공동체간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조정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웹사이트의 개설, 소식지의 발간에서부터 지역적, 국제적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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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의 조직화에 이르기까지 실로 매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GEN이 특히

주요한 활동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는 생태관광(Ecotourism), 생활과 학습(Living &

Learning) 프로그램, 자문(Consulting),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평가(CSA: Community

Sustainability Assesment) 이다.

9.서산천수만생태관광개선방안

1)천수만조류의보존방안

향후 서산 천수만 철새기행전을 원활히 수행하고 천수만 지역을 중심으로 서산시의

생태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천수만의 조류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서산시, 2005). 기행전위원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시설 그

리고 서비스를 제공한데 해도 정작 철새가 없으면 기행전이니 생태관광은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서산시가 향후 사계절 탐조투어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여름철새나 도요

새 등 나그네새들의 번식 및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여야 할 것이

다.

서산 천수만 간척지 중 조류서식지는 대규모의 인공저수지, 광활한 농경지, 그리고

자지류와 상류의 수변식생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 지역의 조류를 보존하고 다양성

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이들 서식지의 질을 개선해 주거나 인공서식처를 보충

해 주는 것이다. 특히, 조류 서식지의 4대 구성 요소인 물, 공간, 먹이, 은신처에 대한

보존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간월호와 부남호는 물이 깊고 대부분이 개활 수면으로 되어 있어 잠수성 조류

의 서식에는 문제가 없으나 수면성 오리류에게는 휴식공간 외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 수질 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농민계몽을 통해 유기농법을 유도하고, 호

수로 유입되는 하천의 요소요소에 중소규모의 저류지를 조성하고 갈대, 줄과 같은 수

질정화 식물을 이용하여 생태공학적인 처리를 거치도록 한다면 저렴한 경비로 큰 효

과를 볼 수 있다.

육상에 형성된 모래밭이나 자갈밭, 그리고 건기에 드러나는 간척호수내의 모래섬은

쇠제비갈매기와 물떼새류의 번식지로 이용되고 있다. 모래섬을 제방보다 높게 쌓아올

려 우기에도 물에 잠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호수내의 수심이 얕은 곳

에 새로운 모래섬을 만들어 주고 수심이 깊은 곳에는 뗏목둥지를 만들어 여기저기 띄

어 놓으면 수위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번식할 수 있다. 농경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수

문을 통한 물관리가 가능한 기수 또는 염수 습지를 조성하고, 해수유입과 함께 다양

한 무척추동물을 유입시켜 먹이자원을 풍부하게 유지시키며 도요 물떼새류의 생태적

특성에 맞추어 관리하면 다양한 도요 물떼새류를 유치할 수 있으며, 이 지역 역시 주

변에 은폐 관찰사를 설치하면 탐조대상지역으로도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지방행정학보」 제4권 제1호62

겨울철 간척호수 주변의 농경지를 임대하여 물을 대어주면 수면성오리는 물론 큰고

니, 두루미, 도요 물떼새 등을 유치할 수 있어 탐조에 활용할 수 있고 오리류의 호수

에의 집중화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오리류의 먹이가 되는 벼의 충분한 공급

을 위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제도를 활용하고 논 갈아엎기를 이듬해 봄까지 연기하

여 월동기간 동안 오리류가 낙곡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간척호수 주변 논의 일부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벼나 줄, 부들 등 정수식물을 재배

함으로써 뜸부기, 호사도요, 장다리물떼새 등의 안전한 번식지를 확보해야 한다. 간척

지 주변에 형성된 마을 야산에 교목숲을 조성하여 중대백로, 해오라기, 왜가리 등 백

로류의 집단번식을 유도한다. 조성시에는 숲의 면적을 5ha이상으로 하고 가급적 침엽

수로 조성한다.

2) 시설 개선

(1) 전시 및 부대행사

기행전위원회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쌀이나 사진 달력 이외에 철새기행전 참가의 추

억을 회상시켜줄 수 있는 보다 다양하고 세련된 기념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식당음식의 맛과 질, 가격과 위생을 지금보다 한 차원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뿐

만 아니라 최근의 웰빙트렌드에 맞추어 서산의 건강먹거리를 보다 다채롭게 판매해야

할 것이다.

철새기행전 방문객들의 주류가 ‘탐조매니아들’이 아니라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

내고 뭔가 신기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원하는 30-40대 가족단위 관광객이라는 점

을 고려할 때, 축제행사장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식당과 기념품 및 특산

판매점 시설 및 서비스의 제고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탐조스탬프 랠리도

탐방객들에게 기행전의 추억을 회상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행전을 입소문 내는 좋

은 기념품을 될 수 있을 것이다.

(2) 탐조투어

서구나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반영구적인 목조 탐조데크 및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갈대로 엮어진 전망대만은 임시방편적인 시설을 될

수 있을 것이다(서산시, 2005). 그러나 서산시가 앞으로 천수만 지역을 사계절 철새관

광지로 개발하려면 반영구적인 서구식 탐조데크 및 전망대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프로그램 개선

(1) 사전탐조교육

탐조는 술먹고 춤추며 노는 탈출형 여가와 달리 아는 만큼 보고 느끼며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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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목적형 여가이다. 때문에 방문객들도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는 ‘재미있는 새이야

기’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실제로 현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조류의 생태와 식별요령,

망원경과 단망경의 사용방법에 대해 사전교육은 현장에서 탐조의 재미를 만끽하기 위

한 전제조건이다. 지역에서 관찰되는 조류의 생태와 식별요령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세

미나가 이루어진 후에 Field Trip으로 탐조투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탐조장비 및 서적 전시회 새를 주제로 한 경연대회

탐조장비 및 서적 전시를 위한 부스를 신설하고, 탐방객이 몰리는 주말을 위주

로 새 이름이나 새소리 맞추기 경연대회 그리고 새 그림 그리기 경연대회 등을 개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3)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체험행사

현재 서산 천수만 기행전이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생태축제로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가족을 위한 이벤트의 부족이다. 다음은 서산시가 새롭게 도입

해 볼 만한 가족단위 행사이다.

① 철새를 소재로 한 벽화 만들기

② 철새를 소재로 한 패밀리 프로그램(미니앨범)

③ 서산 건강식단 체험 및 식단 만들기

④ 탐조투어 아마추어 해설가(또는 탐조투어 리더) 캠프

4)생태관광연계코스개발

생태관광 연계코스는 천수만과 각 관광권역의 명소들을 연결시키는 기본적인 방안

과 함께, 지리적인 범주를 초월하여 각 권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를 하나의 투어코스

로 다시 결합한 복합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현재 서산시는 서산시 문화관광 홈

페이지에 서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테마별 코스 3개와 숙박형 코스 5개 등

총 8가지의 관광 코스를 소개하고 있다. 테마별 코스는 역사기행, 철새의 귀향, 그리

고 갯벌체험이라는 3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고, 1박2일 코스 5개는 지역 주요 관광

지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서산시에서 제안하고 있는 관광

코스는 실제 코스일정대로 관광일정을 소화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기행전 참가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지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행사(기

행전 포함) 프로그램의 현실화, 다양화와 함께 지역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

다(서산시, 2005). 특히, 서산시의 대표 축제인 기행전의 경우 행사기간이 1개월 이상

으로 길며, 가족단위 관광객의 비중이 매우 높고, 관광객들이 행사 참가전이나 후에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는 성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철새기행전과 연계한 다양한 투어프

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은 서산시 관광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서산시내 숙박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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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유도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지역내 숙박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서산시내의 동

부시장을 수도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향수와 추억’을 파는 쇼핑 및 먹거리 명소로

조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행전 행사기간 중 지역 소재지에서 다양한 지역 이벤

트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행전과 연계한 서산시 관광코스 개발의

기본 원칙은 재래시장과 시내의 문화행사 그리고 기행전을 실제 실현가능하게 연계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지역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관광부문에서도 중앙정부의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

을 고려한 발전전략 수립과 지역의 독자적인 차별적 이미지 부각 및 관광수요의 자체

적 창출을 기하기 위한 관광자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앞으로의 관광개발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영향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개발되어야 하며, 그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즉, 환경파괴의 위험이 없는 소위 환경친화적 관광개

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속에서 ’90년대 이후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관광형태가 생

태관광이며, 이는 최근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광개발을 적절하게 결

합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연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존함과 동시에 관광객의 다

양한 체험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

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과 조화라는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자연의 보존과

관광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생태관광 개발의 방향을 모색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관광개발을 위한 정책의사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생태관광 프로그램

방향을 제시하였다. 생태관광의 대상으로 서산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태

관광 프로그램, 특히 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을 중심으로 실태분석과 실증분석을 시도

하였다. 실태분석에서는 천수만이 탐조관광지로서 가지는 잠재성을 파악하기 위해 천

수만의 조류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이 관광시장에서

어떤 집단에 소구하는지를 알아보고 기행전의 목표시장을 파악하기 위해 천수만 철새

기행전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행전 방문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

펴보았다. 천수만 철새기행전의 목표시장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파악하여 기행전

마케팅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기행전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천

수만 철새기행전 방문객의 관광행태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기행전 방문객에 대한 설

문조사를 통하여 천수만 철새기행전 행사의 세부요소들을 분석하였한다. 기행전에 대

한 세부프로그램에 대한 방문객들의 평가와 만족도, 추후 도입을 원하는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방문객들의 의견조사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생태관광의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아울러 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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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생태관광 축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생태관광 축제가 되기 위

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실증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타 지역에도 일반화될

수 있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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