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구 요 약

이용 가능한 재원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정책과 개발사업들 

역시 일정한 기준에 입각한 심사 하에 그 진행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이러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강화 추세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정투자사업의 진행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① 수요에 기초한 사업 내용(규모, 위치, 유형 등)이 반영된 사업기

본계획의 준비여부, 그리고 ②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확인여부 등이다. 참고로 정책이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합리적인 수요전망 결과에 근거한 사업비 

등의 비용 산정과 그리고 사회적 편익을 포함한 편익의 추계 과정과 그 결과이다. 

즉, 수요를 전망하는 작업은 공공의 정책이나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재정투자사업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

서에 관련된 지침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충남 지역에서 이러한 지침에 입

각해서 수요전망을 수행할 기초통계의 절대적인 부족문제가 두드러지게 표출되고 있다. 그 결

과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심사 결과로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지역관광통계에 초점을 두고, 그에 대한 실태파악

과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총 

4단계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각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1단계에서는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문화관광을 테마로 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추진현

황에 대해 살펴보고, 그 성패와 이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참고로 여기

서 지적된 문제점들이란 구체적으로 2017년의 일 년 간 이루어진 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 결

과로서 이와 함께 회신된 투자심사 의견들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문화관광 분야의 재정투자

사업의 진행절차와 함께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요전망 과정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마지막으로 충남의 지역 내 관광통계의 생산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의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에 다한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역의 관광통계의 조사 및 정비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UN과 

OECD 등 국제기구들에서 회원국들에게 관광통계와 이들의 정책활용을 위한 관광위성계정



(TSA) 등에 대해 권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설명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UN ․ WTO(2008) 

『관광통계 권고안(IRTS 2008)』의 내용과 시사점이 정리되었다. 그리고 국내에서 지역 단위

에서 이루어진 관광실태 조사사례에 대한 항목화화 항목별 구체적 내용들이 소개되었다. 이상

의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시사점들은 결국 충남 지역관광통계를 조사하고 정비하는 작업에 

실질적이고 유용하게 작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충남의 지역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제공되었다. 여기서는 현재 이용 가능한 주요관광지 중심의 유료

관광객 집계자료의 현실적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정․보완 작업과 그리고 추가적인 지역관

광실태조사의 병행을 통한 충남 지역관광통계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지역관광통계 조

사를 위한 구체적 내용들은 앞 장에서 이루어진 타 지역 사례들을 종합함으로써 충남의 경우

에 적합하도록 정리․제시 되었다. 결국 이렇게 집계자료를 보완하고 새롭게 충남도 내  시군단

위 지역의 관광현상에 초점을 맞춰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구축된 관광통계시스템은 이질적인 

두 자료 사이의 정합성은 물론, 국가단위의 국민여행실태조사 통계와의 정합성 등의 점검과 

보완을 통해 체계화됨이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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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 연구배경

지역개발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요(demand)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수요는 우선적으로 해당 개발사업의 규모(사업량)와 유형 등을 결정짓는 핵심변수

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의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 초과수요나 

초과공급(excess demand / supply)으로 인한 혼잡(congestion)이나 유휴자본 (idle capital) 등

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발생을 초래시키게 된다(김홍배 2003). 수요전망이 잘못된 대형 

SOC 사업을 통한 사회적 이슈화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종종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 경우 굳이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더라고 대규모 혈세낭비 자체

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수요 > 공급    (초과수요)

         수요 ≒ 공급   

공급 > 수요   (초과공급)

⇨ 혼잡(congestion)

·

유휴자본(idle capital) 

일반적으로 수요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의 평가과정에서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비용과 

편익 양 측면 모두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우선 수요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규모

의 결정과정에서 핵심변수이며, 이로부터 사업비와 유지관리비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다시 수요는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편익의 규모를 결정짓는 주요변수이다. 개발사업

을 통해 조성된 유․무형 기반시설의 사용료나 입장료 등, 직접적인 현금수입 등과 같이 수요

량에 곱해져 도출되는 변수들 외에도,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WTP) 금액과 같은 사회

적 편익(social benefit) 등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갖는 경제 이론적 함의의 중요성은 

굳이 여러 문헌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연구자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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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을 보면 공공의 자금이 투여되는 개발 사업이나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수요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보는 기본적인 과정이 생략되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단위인 시군 단위 지역의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준비과정에서 

이러한 우는 쉽게 확인되며, 상대적으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여되는 대형 재정사업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과정에서 반려 조치되는 사업들의 거개1)과 바로 이러한 ‘수요의 추정’

과 그리고 ‘수요에 기반한 사업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도외시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수요는 (그림 1)에 포함된 다층적 피드백(feedback) 과정을 통해 사업 또는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요약하면, 사업의 규모나 위치 유형 등은 수요에 

기초하여 준비되어야마 하며, 이러한 관계는 사업의 사전평가 과정인 경제성분석 결과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2) 그리고 이러한 수요를 구체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으로 관련된 기초통계가 요구된다.  

(그림 1-1) 개발사업의 진행과 수요

특히 요즈음 다양한 정책요구에 따른 가용자원의 제약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의 재정사업 관리강화 추세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리강화의 핵심이 

1) 2017년 정기 4차(4/4분기) 지바재정투자(중앙)심사 과정에서 충남 제안 6개 사업(모두 서부광역권 관광개발 계획과 

선남부권 관광개발계획 포함 사업)

2) 사업결정은 경제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정책적 타당성과 기술적 타당성, 그리고 지역균형 등의 측면이 포함되어 

종합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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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사업의 수요’와 ②‘객관적 수요에 기반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등에 대한 

점검3)을 통한  무분별한 재정사업진행의 통제 및 관리라고 할 수 있다(송지영, 2016). 이러한 

내용은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재정투자사업의 채택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요를 위시로 

하는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충남 지역 내에서 관련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루면서 지역개발사업을 준비하는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의 예이다. 특히 관광개발의 

영역에서 준비 중인 지역의 재정투자 사업의 상당 수가 수요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중앙정부의 요구에 피동적으로 근근히 대응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투자심

사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의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예들에서 확인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앞의 

(그림 Ⅰ-1)에 포함된 사업규모 결정과 수요 사이의 피드백 관계,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편익과 비용의 추계과정에서 수요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가 생략된 관광개발사업 

계획 또는 투자심사의뢰서들을 현실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충남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201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재정

법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충청남도(충남도청 및 도내 15개 시군청) 사업부서의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의 진행지원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등 

대형 재정사업을 제외한 충남의 재정투자사업은 주로 관광과 문화, 체육활동과 관련된 사업

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여기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중 주민복지나 

환경 등과 관련된 재정사업은 제외한다. 왜냐하면 이들 사업들의 경우 사업지행 여부 결정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논리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이들 사업들의 준비과정에서 수요를 포함한 경제적 타당성을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주로 이용가능한 지역의 관광통계 현황과 무관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수요전망이나 

관련된 경제적 분석을 진행하는데 필수적인 ①‘기초관광통계의 절대적 부족’뿐만 아니라, 

그나마 현존하는 관광통계 마저도 ②‘국가 승인통계와의 부합성 결여’문제나 ③‘지역 

내에서 관광객들의 관광행태에 대한 이해 부족’등의 문제로 논리적인 추론을 통한 사업 

및 정책화 작업에까지 매끄럽게 연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3) 이러한 점검에는 사전평가만이 아니라 사업 중, 그리고 사업종료 후에 대한 점검을 모두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국토

교통부(2015)의 《건설진흥법》에서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건설공사 사후평가 지침 개정이나, 지방

재정투자심사제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개정, 그리고 감사원의 지방건설사업 감사강화 

움직임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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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설명은 뒤의 지역 관광통계 현황분석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굳이 UN(2008)이나 UNESCO(2009), WTO(2002), CEC, OECD, WTO and UN(2001 외)  등 

국제기구들의 권고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역 내 관광개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관광통계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

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국제기구들에서는 회원국들에게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성

(flexibility)을 강조하면서까지 관련통계의 조사 및 구축, 그리고 활용방법 등에 대해 대단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관광통계가 제대로 생산되고 정비되지 못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지역 내 관광통계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위하여 지역의 관광통계를 정비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절 

연구목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충남 지역의 관광통계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기와 중장기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현재 이용 가능한 지역관광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적인 분석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관광통계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충남 도 및 시군의 여러 사업

부서들에서 다양하게 추진 중인 관광개발 관련 재정사업들을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분석과정을 통해 지역 내 관광 총량(aggregate data) 및 관광

행태와  관련 소비지출에 대한 지역의 자체통계와 중앙정부 승인통계 사이의 괴리 또는 

편차를 구체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지역 내 관광수요 및 소비지출에 대한 최소한도의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 내 관광행태별로 그들의 변화추이에 

대한 최소한도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여기서 나온 자료를 통해 당장의 재정투자 

사업추진을 위한 객관적인 관광통계의 활용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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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충남 지역의 관광통계를 정비하고 조사구축을 체계화하여, 

국제기구들에서 권고하는 수준의 관광통계 환경 구축을 위한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이다. 

국제기구들에서“경제활동의 한 범주로서 관광의 중요성과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관광통계를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권고내용과 

그 함의를 좇아 이들의 권고안과 경제이론에 입각해서 지역 관광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궁극적으로 Barber-Dueck and Kotsvos(2002)와 

임재영·류종현(2012) 등이 언급한 지역단위의 관광위성계정(TSA, tourism satellite account) 작성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인식 하에서 관광통계가 주로 관광객4)들의 행태와 관련된 것이라면, 요즘 와서 이 

관광객들의 행태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관광객들의 소비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의 통계이다. 20세기 후반부 이후 지역개발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산업 또는 경제정책의 

주요대상으로 관광이 부각되면서 관련되어 체계적인 통계자료의 구축과 경제이론의 적용이 

요구되었는데, 이는 관광통계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관광 또는 여행실태 통계가 궁극적으로는 

관광경제계정(TEA, tourism economic account) 또는 관광위성계정(TSA, tourism satellite 

account) 등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산업 및 경제발전과 지역발전의 매개 및 

수단으로서 관광객들의 소비지출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자 함5)인 것이다.

관광을 하나의 산업군으로 간주하는 경우, 관련된 통계자료 역시 경제 통계의 한 범주 

내로 체계화 될 수 있다. 참고로 한 국가의 경제통계의 기준은 CEC, IMF, OECD, UN and 

World Bank(각년호) 등에서 권고하는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로 귀

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이 국내 모든 경제통계의 기준

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국제기구들(WTO 2002 외)에서는 경제를 구성하는 산업활동의 한 부분

으로서 관광과 관련된 경제적 행태에 대한 내용은 이러한 국민계정의 부속계정(satellite 

accounts)인 TSA에 담도록 유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발전 수단으로서 지역 내의 관광

활동을 촉진하고 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광개발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필수작업으로서 관련 기초통계의 조사와 정비 등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4) 국제기구들에서는 관광통계 작성에서 공통적으로 관광객을 주로 방문객(visitor) 개념으로 규정하고 적용하기를 권고하고 있음  

5) 최근 들어 휴일(여가시간)의 확대를 통한 정(+)경제효과를 기대하려는 시도를 언론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에 대한 

찬반논의는 국내에서 주 5일근무제 도입과정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표출된 바 있다(임재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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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관광통계 작성 현황

구분 관광통계 관광경제통계

국제기구 권고안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Tourism statistics 

TEA
(tourism econmic account)

TSA
(tourism satellite account

전국 단위

-여행실태조사

  (Inbound, Outbound, Domestic)

- 기타 관광통계

Korea TSA

광역지역 
단위

(통계유형) 지역 내  관광실태조사 지역 TSA

(작성지역)
서울, 부산, 경기, 대구, 경북, 

전북, 경남, 강원 등 
충남, 강원, 전북 등*

연구목표

단기 지역 내 관광실태 파악
지역내 관광실태조사 기반 

지역 TSA 작성 정레화
중장기 지역 내 관광실태 조사

*  국민여행실태조사 자료 기반 간접추계

3. 연구 내용 및 방법

지역 관광통계의 이용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당장의 재정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충남도 내의 

관광실태의 변화 추이를 가늠하고,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①‘최소한도의 기초 

관광실태 통계를 제출’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국제기구들에서 권고하는 체계적인 관광

통계 정비를 위한 ②‘지역 내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의도하는 본 연구의 

수행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그림 Ⅰ-2)에 정리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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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앞의 그림에 정리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내용을 다루기 이한 방법론은 크게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벤치마킹 등이 적용된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기법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된 전문가의 참여와 자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에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다음 절에서 다시 설명된다. 

<연구의 주요내용>

① 현재 이용가능한 지역 관광통계의 현황파악과 이를 이용한 분석 

②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역관광통계의 문제점과 과제도출 

③ 분석을 통한 최소 지역관광통계 기준의 제시(⇨ 재정사업 진행 지원) 

④ 국제기구 권고안과 타지역 사례 검토 통한 충남 지역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방안 제시

  (※ 중장기적으로 지역 관광실태조사와 지역 TSA 작성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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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진행과정과 추진체계

지금까지 설명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 해당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이 연구의 

진행과정은 (그림 3)에 정리된 바와 같이 크게 4 단계의 과정으로 구분된다.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생략한다. 단, 본 그림에 제시되 각 단계별 내용은 본 연구보고서의 예상목차와 

직결된다. 

Ⅰ. 서론 (비고)

(1단계)

ㅇ 배경 및  목적

ㅇ 내용 및 방법

ㅇ 진행과정 및 추진체계

⇩
Ⅱ. 문화·관광 분야  재정사업의 추진과  문제점

(2단계)

ㅇ 문화관광 부문 재정투자사업 추진절차

ㅇ 지역의 문화관광 재정투자사업 추진 성과

ㅇ 지역 내 관광통계 생산현황과 문제점 

[도 예산담당관실 지원]

[도 관광마케팅과 지원]

⇩
Ⅲ.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 벤치마킹 

(3단계)

ㅇ 국제기구 관광통계권고안: IRTS 2008

ㅇ 관광위성계정(TSA)  

ㅇ 지역 관광실태조사 타지역 사례

[최승묵교수]

[조광익교수]

외부비상임연구위원

⇩

(4단계)

Ⅳ. 충남 지역관광통계의 조사 및 정비방안

ㅇ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 위한 시사점

ㅇ 충남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방안

⇩
Ⅴ. 요약 및 제언  

(그림 1-3) 연구의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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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설명한 연구내용을 다루기 위한 본 연구의 추진체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충청남도 본청 관광마케팅과와의 협의 하에 충남연구원 담당연구진에 

의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지역 내 관광통계의 경우 충청남도의 자료지원을 통해 자료

구득이 이루어지며, 다만 본 연구에서 단기적으로 의도하는 최소 관광통계의 제시과정에서 

관광통계 항목의 결정은 도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포함한 자문회의 결과를 준용한다. 이 외에 

관광통계 작성과 관련된 국제기구 권고안 내용의 정리 등은 관련 연구실적을 감안하여 충남

연구원 외부의 관련연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앞에서 계속 언급했듯이, 이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충남 지역 내 관광정책과 개발사업의 

체계적 준비를 위한 기초통계의 조사 및 정비 체계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본격적인 

통계조사 및 정비를 위한 후속작업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추후 관련계획의 수립과 예산확보 

후에 전라북도 등의 예에서와 같이 ‘도내 관광실태조사’및 ‘관광통계 구축과 정비’작업의 

즉각적인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수행체계는 향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T/F의 준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Ⅰ-4) 연구의 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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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화관광 분야 재정사업의 추진과 문제점

앞 장 서론 부에서도 간략하게 언급되었듯이, 광역시도나 시군단위 지역의 공공 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직접적인 재원이나 자원의 부족 문제로 중앙정부

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역시 이용가능 자원의 한계 문제는 상시 

존재하는 데,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앙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제

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제도적 절차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송지영, 2016).   

참고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는 각각 KDI

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 대행

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는 조사와 심사 관련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두 

기관의 지침에 입각해서 사업의 진행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충남의 관광통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지침들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장의 1절과 2절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투자사업 관련 조사 및 심사에 적용되는 지침에 

대한 소개와 그에 따른 충남 지역의 성과가 다루어진다. 그리고 다음 3 절에서는 현재 이용가

능한 지역 관광통계 실태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다. 

특히 충남 도 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정책과 사업의 성패가 주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6), 정책과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서 필요한 관광통계 구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

는 비단 충남도 내의 지방자치단체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국제기구들에서도 관광통계의 조사와 작성, 그리고 그의 활용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들의 관련 정책 및 사업 집행에 있어 체계적이고 과학적 접근을 

가능하도로 함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UNESCO, 2009; UN, 2008; WTO, 

2002; CEC, OECD, UN, WTO and WTO, 2002 외).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  3 장에서 구체적

으로 설명될 예정이다. 

6)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자체재원만으로 지역발전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 단위 외에 드문 실정이다. 그리고 이는 특히 시군구 단위 지역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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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관광 부문의 재정투자사업 추진절차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투입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할 때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해진 절차를 수행하

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관련 절차는 총사업비에 따라서 구분이 되며, 현재 총사업비가 500

억 원 이상, 국고 300억 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KDI

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 이후에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

었다고 판단될 때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집행된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국고 

3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타당성조사7) 후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때 종합적인 판

단을 하여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은 총사업비에 따라서 소관부

서에서 기본계획 수립 후 투자심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자체심사 및 의뢰심사8)로 진행된다.

현재 2015년 이후 충청남도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

인 문화·체육·관광 부문의 대형 재정사업은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다. 다

만 앞 절에서 설명되었듯이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중 중앙정부 심사대상인, 중규모 이상

의 사업들이 꾸준하게 발굴되어 투자심사 통과를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로 후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 설명이 제공된다. 참고로 기획재정부(KDI PIMAC)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이 행정자치부(지방행정연구원 LIMAC) 의 타당성조사지침으로 승계되었음이 인적

구성이나 업무성격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이 이미 언급되었다.   

1)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자 (중앙)심사 절차

최근 행정자치부는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 재원의  500억 원 이상 대규모 문화·체육·

관광 사업의 경우도 무문별한 중복투자 방지 및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있다.9) 이 개정의 주요내용은 

①‘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타당성조사 대상을 법적으로 의무화’시켰으며,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7) 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 37조 2항 

8) 행정자치부(2014),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조사 매뉴얼」

9)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2호, 2014.11.29. 제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를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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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문기관의 조사결과는 그림과 같이 중앙투자심사 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 관련 제 지침 참조, 연구진 작성

(그림 2-1)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사업의 일반적인 추진절차

또한 500억 원 미만의 재정투자사업 경우 타당성조사 미대상일지라도 중앙투자심사 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조사 일반지침』 기준을 준용

하여 사업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고 있으며, 관련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 사업의 기본계획 

보고서 자료가 부실하거나 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투자심사의뢰가 작성되지 않을 

경우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지침의 방법론을 적용한 추가적인 정보나 자료 

또는 사업계획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타당성조사의 지침은 지자체 재정투

자사업의 추진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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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성조사 지침 상 문화·체육·관광 사업의 범위

 

가. 문화시설

먼저 문화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로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 및 전수 시설로 구분되며, 지침에서 명시하는 각각의 유형은 다음 

표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2-1> LIMAC 타당성조사 지침 상 문화시설 분류

유형 기준 비고

공연시설

종합공연장 1,000석 이상

공연법 제2조
일반공연장 300석 이상 ~ 1,000석 미만

소공연장 300석 미만

영화상영관 -

전시시설

박물관(국립, 공립, 사립)

운영주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미술관(국립, 공립, 사립)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
도서관(공공, 사립)

운영주체 도서관법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기본법

문화보급 및 전수 시설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 지방문화원진흥법

나. 체육시설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로 구분

되고,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구분된다.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종류는 다음 <표 2-2>에 정리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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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LIMAC 타당성조사 지침 상의 체육시설

구분 체육시설 종류

운동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피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습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다. 관광시설

관광사업의 종류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구분되며, 관광객을 위한 운송숙박음식 운동

오락휴양을 위해 제공하는 업으로 LIMAC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광사업은 다음 <표 2-3>

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3> LIMAC 타당성조사지침 상의 관광사업 

분류 유형

여행업 일반여행, 국외여행,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휴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

관광객 이용시설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도시민박업

국제회의업 국내회의시설, 국제회의시설

카지노업 카지노 전문영업장

유원지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등

관광 편의시설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한옥체험업 등

이처럼 문화·체육·관광부문의 타당성조사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업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다양함을 알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일 경우의 

사업들은 대부분 타당성조사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지자체 문화관광 사업들 중 중앙투자심사 

경우도 관련지침에 의해 대부분 검토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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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투자사업 진행을 위한 타당성조사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 부문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타당성조사의 주요내용은 그 순서대로 

①‘사업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② ‘쟁점도출 및 조사방향의 설정’, ③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④‘경제성, 재무성 및 정책적 분석’등을 통해 ⑤ ‘사업추진의 타당성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등이다. 그리고 이 때 투자심사와의 관계는 합리적 결정을 지원하는 판단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참고로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모든 재정투자사업은 타당성조사를 수행해야하나 투자심사 

제외대상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조사 및 검토를 완료한 사업 등은 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 관련지침의 타당성조사 내용 중 ‘수요추정’은 각 단계 중 가장 중요

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요전망 결과는 사업규모와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변수 역

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경제성이나 수익성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얼마

만큼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사업의 수요를 추정하느냐에 따라 타당성조사의 결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담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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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제 지침 참조·인용
(그림 2-2) 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4) 문화관광 및 체육시설 수요분석 가이드라인 및 한계

문화․관광 및 체육 시설의 수요분석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지

방행정연구원 LIMAC의 『문화⋅체육⋅관광부문 타당성조사 지침연구』에는 문화․체육․관광 시

설의 이용수요를 추정할 경우 다음 <표 2-4>에 정리된 바와 같이 정량과 정성적 방법의 유형

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다양한 시계열분석 방법과 설문조사 및 유사사례 방법론 등의 적용가

능성이 검토되어 있다. 

1단계

사업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관련법검토⋅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유사사례분석 등

⇩
2단계

사업추진의 쟁점 도출 및 조사방향 설정

⋅사업특성⋅조사 분석범위 설정 등

⇩

3단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비용추정 수요 추정

⋅사업규모 추정⋅총사업비 추정⋅운영비 추정 등

⋅수요 추정⋅규모 적정성

⇩

4단계

경제성분석 재무성분석 정책적분석

⋅편익추정⋅편익비용비
  (Benefit/Cost ratio)

⋅수입추정⋅수익성지수
  (Profitability Index, PI)

⋅법제도의 부합성⋅사업추진의지 및 사업준비정도⋅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지역발전 부합성⋅지역경제파급효과 등

⇩
5단계 종합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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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문화․체육․관광 시설의 이용객 수요추청 방법론 개요 

예측기법 예측방법 적용가능 사업유형

정량적
기법

이동평균법 과거 시계열 자료를 연속적으로 산술평균하여 미래수요를 예측

해당시설물에 대한 
과거 이용객자료가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지수평활법
최근 관측 값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과거의 관측 값들을 지수적으로 가중평균 하여 

미래수요 예측

추세조정법
시계열에 포함된 기본 패턴들을 네 가지 변동(추세,계절, 순환,불규칙)으로 분해하여 , 각 

성분들을 개별 예측한 후 이들의 재합산을 통해 미래의 시계열을 예측

ARIMA 불안정한 시계열을 안정화시킨 후 AR 모형과 MA모형을 결합하여 적용

회귀분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함수관계로 나타내어 미래를 예측

중력모형 거리나 시간이 이용객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요를 예측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실적이 있는 경우 적용가능

정성적
기법

시나리오설정법 수요나 성장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미래를 예측 과거자료나 유사한 시설물 
실적이 없는 경우 주로 

사용델파이 기법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조합하는 조직적 접근방법

결합기법 두 개 이상의 정량적 모형 또는 정량적 모형과 정성적 모형을 결합하여 미래 수요를 예측

모든 유형의 사업수요조사 잠재적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직접 수요를 조사하는 방법

간편법 유사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수요의 규모를 유추하는 방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관리센터(2015), 『문화·체육·관광부문 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인용

특히 표에서와 같이 관광수요 방법들 중 특히 시계열분석 기법의 경우 분석의 기초자료인 

객관적인 이용객 현황이 과거부터 일관된 기준으로 조사되어있어야 수요분석이 가능한 것들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2015)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시계열분석은 과거 이용객 자료가 없는 경우에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장기 수요예측 정보를 이용하여 타당성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인 경제성분석 

적용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2015)의 

『문화관공 부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 보고서에서도 추정자료 일관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문화·체육·관광 부문의 이용객 통계 D/B가 

일관성을 가지고 자료가 조사 및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정량적 수요추정 방법론들은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참고로 다음 박스 안의 내용은 LIMAC(2016),『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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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 및 체육시설의 수요추정방법은 일반적으로 정량적 분석기법과 정성적 분석기법이 있음

□ 정량적 분석기법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수요량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과거시설 이용객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Method), ARIMA 모형 등 시계열분석과 회귀분석, 

중력모형 등 수요량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이용객수 등과의 관계를 보는 인과모형을 들 수 있음

 - 시계열 분석의 경우 해당시설에 대한 장기간의 과거 이용객 데이터와 정교한 모형설계가 요구되며, 

중력모형의 경우 수집이 비교적 용이한 데이터를 활용하나, 준거시설로서 활용할 유사시설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관광수요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되, 관광총량할당 방식과 인구할당방식, 유사사례 비례 

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음.

□ 정성적 분석기법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임의의 시나리오나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통해 주관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으로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정 및 판단에 의해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시나 오 설정법

(Scenario Writing Methods), 연구자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통합하여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델파이법

(Delphi Methods)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정성적 분석기법은 객관적인 자료구득이 어려울 경우 사용할 수 있으나,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정 

및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전문성 확보 및 책임감 있는 

조사활동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음.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2016),『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에서 인용

이외에 LIMAC의 관련지침에서는 유사시설 정보가 있는 경우 관광수요 추정방법으로는 

중력모형(gravity model)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되어 있으며, 이외 시설규모에 따라 전문가 

및 설문조사, 유사시설 이용객 정보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문화관광 수요를 추정할 때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문화·관광 분야의 통계는 국민여행실

태조사와 관광시설의 경우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의 통계청 승인통계인 

‘입장객 통계’등이다. 참고로 국민여행실태조사는 정부승인통계이고, 입장객통계는 보고

통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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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역 내에서 확보하기 곤란한 내용을 표시함

- 자료: 관련 지침 내용 편집·수정함

(그림 2-3) 추세 분석(관광 동향)을 활용한 수요추정 흐름도

그러나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여행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용객 추정방식은 다양한 

문화관광사업의 수요를 추정하기에는 그림과 같이 지역별, 시설별로 운영영역의 세부적인 정보

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분석은 어렵다. 또한 관광지

식정보시스템의 입장객 통계자료 역시 2004년부터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나,  2012년 관광객지

점 및 입장객 집계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일관된 기준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침에서 

제시된 시계열 분석방법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시계열분석방법을 적용

할 때는 과거이용객 자료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지침들에서는 다양한 수요추정 방법론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재정사업

을 준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단위의 사업부서에서 특정 문화관광시설의 이용수요를 

추정하기엔 현재 구축된 관련통계로는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들

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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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의 문화·관광·체육 부문 재정투자사업 추진 성과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사업규모와 특성 등에 따른 구분이며, 모두 재정투

자사업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투자사업 유형별로 진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사업들의 유형 및 특성들에 대한 설명은 이미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공공

투자연구팀(2015)에서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관련된 구체적 설명은 생략한다. 

단,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충남 도내에서 개별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진행된 재정투

자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통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현재 논의 중인 

관광통계의 문제는 특히 도내 시군 단위에서 준비 ․ 제안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들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표 2-5> 2017년 기준 충남 지방재정투자사업 제출 현황

　구분
도자체심사　 중앙심사 합계　

(건) (비율) (건) (비율) (건) (비율)

관광통계 유관 20 54.1% 20 57.1% 40 55.6%

관광통계 무관 17 45.9% 15 42.9% 32 44.4%

소계 37 100.0%　 35 100.0%　　 72 100.0%　
- 충청남도(2017) 내부자료

참고로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정기(제1차) 투자심사 

과정부터 공식적으로 관련 업무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동안 센터업무의 

진행과정에서 축적되어 구체적 전후관계의 파악이 가능한 2017년 일 년 간의 충남도 내 재정

투자사업들에 국한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참고로 이 기간 동안 충남 도 내에서 지금 논의 중인 

관광통계와 유관한 대형 재정투자사업(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으로 한정)은 전무하다.10) 

앞의 <표 2-5>은 2017년 일 년간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총 4차에 걸쳐 진행된 지방재정투자심사 

일정에 제출된 도내 사업을 요약한 것이다. 충남 도 내 개별 시군단위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사업 목록은 본 보고서 부록 부의 <부록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참고로 지방재정투사업 중 

10) 최근 수 년 동안 충청남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추진은 교통 SOC 사업과 R&D 관련 분야에 국한되며, 이에 

대한 내용은 임재영 ․ 이종윤(2017)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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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투자심사 사업이 도나 개별 시군의 자체심사 사업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인 

것이 일반적이다.11) 표에는 시군 자체심사 사업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2017년 기준 연간 

총 72개를 상회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들이 심사과정에 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충청남도(2017) 내부자료

(그림 2-4) 2017년 분기별 관광통계 유관사업 통과율(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 기준)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 사업은 2017년 

총 35건이 충청남도 및 시군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이 중 57.1%에 해당하는 40개 사업이 관광

통계와 유관한 사업들이다. 각 분기별로 관광통계와 유관한 사업들의 통과율12)은 다음 

(그림 2-4)에 정리된 바와 같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충남에서 제안한 관광통계와 유관한 지방재정투자 중앙심사 사업은 

3/4분기에 6개 사업 전체13)가 탈락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1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기준 변경(안)[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017.09.14.]

  (개정이유)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투자사업 이력관리제 확대, 부진사업 공개, 

제도운영 컨설팅 실시 근거 마련

구분 도 자체심사 의뢰심사

개정전 ◦시군: 2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시도: 4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시군: 1) 4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시군→시도)
        2) 100억원 이상 (시군→중앙)◦시도: 200억원 이상(시도→중앙)

개정(안) ◦시도: 300억원 미만 
◦시군: 1) 4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시군→시도)
        2) 200억원 이상 (시군→중앙)◦시도: 300억원 이상(시도→중앙)

12) 관광통계 유관사업 중 조건부 통과 이상사업 건수/전체×100)

13) 해당 6개 사업은 전부 문화체육관광부의『서남부권 관광개발계획』과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 포함 사업으로서, 충남 

도차원에서 이들 계획의 수립은 충남연구원과 충남역사문화원에서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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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의 강화’ 추이와 직결된다. 특히 심사결과 재검토 사유로 회신된 내용들은 다음의 

박스 안에 정리된 바와 같다. 이러한 내용은 비단 2017년 3/4분기의 투자심사 결과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재검토 또는 반려조치가 이루어진 투자사업들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들이며, 앞서 제 1 장에서 제시된 (그림 1-1)의 내용의 미비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 재검토 사유 공통 내용>

①자체 타당성조사 결과 토대로 사업규모 변경

②객관적인 관광수요 토대로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수지분석 필요

③자체 타당성 조사관련 비용, 수요 및 편익추정은 LIMAC『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지침』적용 보완 필요 등

여기서는 충남 도의 자체심사와 시군 자체심사 대상사업들은 제외한다. 왜냐하면 이들 자체

심사 대상사업들의 경우는 충남 도 및 시군들의 의사결정이 중앙정부의 심사 및 조사 수준까지 

구체적이고 엄격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투자심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향후에는 이들에 대한 심사강도 역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충남도의 투자심사에서도 중앙정부의 투자심사와 같은 방향으로 심사

강화가 강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왜냐하면 투자심사 자체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 

․ 규정에 근거하여 작동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심사강화 추세 속에서 지역에서 준비 중인 재정투자사업의 채택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①‘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기준에 의해 전망된 수요에 기초하여 

사업내용을 결정’, 그리고 ②‘앞의 ①을 통한 사업비 산정의 객관화와 사업의 수지 및 경제

성의 분석’을 핵심골자로 하는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해서 제출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모두 중앙정부(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의 사업평가지침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다. 다만 재정투자사업의 결정의 기준이 이러한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만이 아니라 ‘정책적 측면’이나 ‘지역균형개발효과’등의 다양한 측면의 

요소가 개입되지만, 적어도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이행하고 난 후에 

지역의 낙후성이나 정책적 고려 등을 어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 골자를 충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수요전망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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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 즉 통계자료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리

된 시계열 자료(time series data)가 요구되고, 특히 이러한 통계자료의 문제는, 그 특성 상 매우 

다양할 수 밖에 없는 관광관련 재정투자사업의 유형에 구체적으로 대응해야하는 통계자료의 

요구를 수반한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관광행태에 대한 구체적 조사결과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관련된 작업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용 가능한 충남의 지역관광통계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정투자사업을 준비하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종다양한 관광행태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기초 통계자료는 언감생심이고, 사업 준비주체인 충남 도와 개별 시군 

전체를 내방하는 관광객 규모도 제대로 추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참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예비타당성 조사 

일반 지침』과 현재의 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를 담당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

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에서 문화관광사업의 추진

과 관련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이에 대해서는 본 절의 다음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진다. 

3. 지역 관광통계 생산현황

본 장의  1 절 에서는 2017년 기준 충남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중 관광사업 중심의 투자심사 

요청 건수와 이 가운데 특히 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 사업의 성패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적용되는 투자심사 관련된 일반 지침의 내용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투자심사에서 

통과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침대로 기본계획의 수립과 투자심사의뢰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역 관광통계의 정비가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지역 관광통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생산 발표되고 있는, 

충청남도를 관광목적지역으로 하는 관광통계의 실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제공된다. 이는 

비단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라 전국 공통의 현상이지만, 현재 지역단위의 관광목적지역으로서 

지역 내 내방객들의 관광실태에 대한 자료는 ①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국민여행실태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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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역별 집계자료에 기초한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상의 집계지 기준 

방문객(공식명칭: ②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자료로  유이한 실정이다. 참고로 두 자료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주관되어 조사 · 생산, 발표되고 있다. 각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식 정보시스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자료

 

먼저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집계지 기준 방문객)’자료는 현재 충청남도와 도 내 개별 시군 

단위의 통계연보에 지역 방문객 수 자료로 제시되고 있다. 즉, 현재까지 충남 도나 시군단위 

지자체의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 자료가 

지역의 관광수요 파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은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자체의 설명으로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 상의‘통계설명’부분에서는 다음의 박스 

안의 내용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 집계자료와 지역의 관광총량과 상이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결국 이 집계자료만으로 충남이나 도내 개별 시군 단위의 관광수요를 설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설명)

※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의 통계 내용은 개별 관광지에 대한 방문객 집계자료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관광객 총량과 상이하므로 자료 활용 시 해당  

   시설 방문객 수요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 해당 연도의 통계 확정치는 익년 4월 이후 공표됩니다. (분기별 공표 자료는  

   잠정치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 2011년 부터 서울특별시 통계가 추가되었습니다.

* 2013년 부터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에 추정방식을 통해 집계한 통계는 제공  

  하지 않습니다.

-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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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그림 2-5) 연차별 충남 도내 관광지 입장객 수 규모 변화(집게자료 기준)

그리고 이 통계 자료가 시계열(time series) 자료로서 의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집계의 방법이나 지점 및 시점 등에서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집계의 편의를 

위해 유료입장객 중심의 계측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방문객 전체를 대변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 집계의 시점 문제에 대한 논란은 크지 않다. 참고로 

앞의 (그림 2-5)는 이 자료를 통해 유효한 시계열 확보가 어려움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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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상의 충남 도 내 주요 관광지점(2017년 6월 말 기준)

구분 계 관광지점명

계 134

천안시 2 테딘워터파크, 독립기념관

공주시 17
골드리버CC, 공산성, 한옥마을, 마곡사, 석장리박물관. 송산리 고분군, 임립미술관, 자연
사박물관, 프린세스 골프클럽, 계룡산(가사, 동학사, 병사골, 상신, 신원사, 지석골, 천정), 
국립공주박물관

보령시 6
대천 연안여객선터미널, 문화의 전당. 석탄박물관, 오서산자연휴양림, 웨스토피아, 짚트랙
코리아(주)

아산시 14
도고컨트리클럽, 세계꽃식물원, 레일바이크, 스파비스, 외암마을, 에스지아름다운CC, 영인
산자연휴양림, 온양관광호텔, 온양민속박물관, 파라다이스스파도고, 피나클랜드, 환경과학
공원, 신정호국민관광지, 현충사

서산시 4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버드랜드, 용현자연휴양림, 해미읍성

논산시 3 관촉사, 명재고택, 백제군사박물관

계룡시 1 나라사랑계룡대견학

당진시 6
난지섬관광지, 월드아트서커스공연장, 아드로랜드, 아미미술관,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합덕수리민속박물관

금산군 4 산림문화타운, 에딘버러(구대둔)컨트리클럽, 칠백의총, 인삼관

부여군 14
능산리고분군, 롯데리조트(아쿠아가든), 롯데스카이힐부여CC, 만수산자연휴양림, 무량사, 
백제문화단지, 부소산성, 청소년수련원, 유람선선착장, 서동요테마파크, 정림사지, 국립
부여박물관, 벡제컨트리클럽, 고려인삼창인삼박물관

서천군 7
국립생태원, 마량리동백나무숲, 조류생태전시관, 한산모시관, 희리산자연휴양림, 국립해양
생물자원관, 장항스카이워크

청양군 14
고운식물원, 알프스마을(도농교류센터), 군포시청소년수련회, 숭의청소년수련원, 고추문화
마을, 동강리오토캠핑장, 칠갑산(도립공원산장로, 자연휴양림, 천문대, 오토캠핑장), 다락
골줄무덤,장곡사, 천장호출렁다리, 목재문화체험장 

홍성군 12
거북이마을, 그림이있는정원, 문당환경농업마을, 봉암장수마을, 용봉산(용봉초매표소, 
구룡대매표소, 산림휴양관매표소), 조류탐사과학관, 홍성온천관광호텔부대시설(온천이용객). 
식기박물관, 김좌진생가, 한용운생가

예산군 13
대흥슬로시티, 리솜스파캐슬(천천향), 봉수산자연휴양림, 세심천 온천호텔(온천), 수덕사, 
예당관광지야영장, 국민여가캠핑장, 예산사과와인, 한국고건축박물관, 황새공원, 윤봉길의
사기념관, 추사기념관, 알토란사과마을

태안군 17
고남패총박물관, 네이처월드(꽃축제장), 안면자연휴양림, 안면도쥬라기박물관, 안흥유람선, 
천리포수목원, 청산수목원(태안연꽃축제), 팜카밀레허브농원. 노을길, 바라길, 바람길, 
샛별길, 솔모랫길, 솔향기길, 신두리해안사구, 태안비치컨트리클럽, 현대더링스컨트리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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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집계 지점이 지역 관광통계로서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주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데,  

<표 2-6>에서와 같이 집계지점이 지역 내 관광객 행태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집계지점이 계속 변경되어 왔다는 것인데, 이 문제로 

인해 일관성 있는 시계열 자료로서의 이용가능성 문제가 부각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집계지점 수의 변화는 부록에 제시된 충남 도내 시군별 관광지별 입장객 수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집계작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중이므로, 향후에는 앞서의 문제들이 계속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집계자료의 수집과 확인을 위한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집계자료가 의미를 갖기 위하여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 자료가 지역의 관광통계로서의 보다 충분한 의미를 담보하기 위해

서는 집계에 포함되는 대상 외에도 지역을 내방하는 관광객들의 다양한 관광행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의 모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지역 내 관광행태에 대한 

직접 조사 작업과 연결되는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조사 발표되고 있는 국민여행실태

조사가 가장 대표적이다. 

참고로 정부 차원에서 충청남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실태조사 결과는 이 자료가 유일한 

실정이며, 이 외의 경우에는 개별 연구 단위에서 조사가 이루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사자료

들이 국제 및 지역 간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며, 구체적 정책 마련에 유용하도록 제시된 국제기

구들의 권고내용을 충분히 다루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국민여행실태조사 상의 관광목적지역으로서의 충남 내 관광통계

국민여행실태조사 홈페이지 에서는 이 실태조사의 목적을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국가 관광에 관한 정책수립과 연구 ․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함으로써, 관광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복지 및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

으로 밝히고 있다(http://knts.kcti.re.kr/about01.asp). 이러한 조사목적 외에도 관련된 연혁, 

법적근거, 조사주기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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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조사는 1976년 이래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조사작업이 지속되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광통계를 제공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제기구들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노력이 경주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UN과 OECD의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이들 국제기구들이 회원국에 요구하는 통계자료 

제출을 위해 제공되는 작성 지침을 지속적으로 수용해 왔는데, 관광의 영역에서 관광경제계정

(TEA)이나 관광위성계정(TSA) 작성이 시도되었음을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이의 필수적인 기초작업으로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광통계 조사 및 작성을 위한 권고안이 

국내에서도 적용되었는데, 그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표 2-7>에 정리된 국민여행실태조사 항목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결국 앞서의 관광지별 집계자료가 해당 지점을 방문한 유료 입장객 수 정보만을 제공하는 

반면에, 국민여행실태조사는 관광객 총량 자료 외에 관광과정에서 발생되는 소비지출을 포함한 

다양한 관광 행태(tourism behaviors)들에 대해 구체적 정보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구체적으로 앞의 집계자료가 수급관계의 

파악에 필요한 양(quantity) 자료로서의 관련된 개발사업의 규모(size)나 위치(location) 등의 

의미만 확보 있는 반면에, 표의 세부항목들을 포괄하는 실태조사의 결과는 그 수급 문제의 

인과관계(causation)를 포함해서, 금전적 가치화된 행태의 결과까지 제공함으로써 다양하고 

구체적인 경제분석이 가능하게 한다. 이로부터 준비되는 정책과 사업이 국가나 지역 내 

산업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파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저개발 국가나 지역들의 발전대안으로서 국제기구들에서 관련된 통계의 조사 

및 정비를 요구하는 것임은 본 보고서의 참고문헌에 제시된 국제기구들의 보고서나 연구결

과들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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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국민여행실태조사 항목

구분 세부내용

1. 일반사항

숙박·당일여행 여부
/숙박·당일여행 및 북한여행 여부
/여행 출발 및 도착월·일
/여행시기
/여행목적

2. 여행목적(지)

여행 선택 시 정보원
/본인을 포함한 동반여행자 수 및 관계
/여행지
/여행지 선택이유
/주요 이동(교통)수단/숙박시설 및 숙박일수
/여행지에서의 활동
/전반적 만족도
/재방문 의향
/타인추천 의향

3. 여행지출액

여행지출비용 총액(자비, 타인지원, 총비용)
/여행 사전예약 여부 및 종류
/단체회비(경비) 지불여부
/단체회비(경비) 지불 금액
/여행상품 구매 또는 이용여부
/ 여행상품 구매 또는 이용 패키지
/여행상품 구매비용이 단체횢비(경비)에 포함여부
/여행 출발 전/후 항목별 지출액

4. 여행소감

여행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여행에서 좋았던 곳과 그 이유
/ 여행에서 나빴던 것과 그 이유
/ 응답자 건의사항

5. 기타 여행문항

  

   - 문화체육관광부(2016)에서 인용

그러나 유용한‘지역의 관광통계’라는 원래의 핵심으로 돌아오면, 이러한 국민여행실태

조사의 결과는 주로 국가 단위에서 활용가능한 결과 중심으로만 생산된 통계자료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국제기구들의 의도가 중앙정부 단위의 움직임에 국한되어 발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즉, 중앙정부의 관광정책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초자

료로서 국민여행실태조사의 의미는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30

그나마 실태조사의 결과를 광역시도 단위로 구분된 관광목적지역으로 구분하여 제시되는 

지표가 부분적으로 생산되어 광역 지자체의 정책에 기여하는 부문 역시 존재하나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실에서 재정투자사업을 준비하는 기초 지방자치

단체의 입장에서 이 조사자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거시적인 국가 또는 

광역 단위의 관광경제 및 산업정책의 준비에는 분명히 유용하나, 시군 이하의  소규모 지역 

단위에서 요구되는 개별 관광개발사업들을 준비과정에는 전혀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 조사에서 관광객들의 출발지역(origin)와 관광목적지(destination)을 광역

시도 단위로 설정한 데서 주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2008년 기준 자료부터는 관광객들의 O/D 자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그나마 광역시도 단위의 관광정책 수립에 유용할 수 있는 

지역간 관광거래(interregional tourism transaction) 규모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차

단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지역경제의 분석에서 지역간 ․ 산업간 연관관계(inter-regional 

inter-industrial relationship)의 규명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함은 다양한 문헌들을 통해 확

인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국민여행실태조사에 포함된 충남을 관광목적지역으로 하는 관광총량이나 

그리고 관광객들의 구체적인인 관광행태와 이들의 소비지출에 대한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전국 단위의 관광실태조사를 통해 충청남도를 포함한 

광역 지역단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행태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는 체계를 갖춰서 조사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의 관광유형이나 이들의 소비지출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있는 통계로서는 아직도 요원한 것이다. 이 결과는 결국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권고하는 관광경제나 관광위성 계정의 작성까지 연결되기에는 미흡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3) 문제점과 과제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관광통계가 ①‘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수’자료와 그리고  

② ‘충남 지역을 여행목적지역으로 하는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자료로 유이함이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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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되었다. 그리고 전자가 ‘입장객 수’ 정보만으로 미시적이고 개별 사업단위에서 

이용하는데 상대적으로 유용한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방문객 규모 외에도 다양한 관광

행태와 관련된 규모나 소비지출 등에 대한 자료들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거시적이고 보다 

광역적 지역이나 국가 단위에서 관련 정책준비에 유용할 수 있음이 언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에서 재정투자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두 통계자료 외의  대안은 요원하므로, 두 자료에 대한 의존도는 거의 절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재의 이용 가능한 두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두 자료 사이의 이질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서, 동일한 속성의 지역 내 방문객 규모만을 놓고 분석을 해봐도 <표 2-8>과 

같이 양자 사이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집계자료가 유료입장객 중심의 134개 집계지의 합산자료이고, 국민여행실태조사 자료가 

써베이 자료라는 조사방법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표 2-8> 충남 방문 관광통계 정리표

구분

국민여행실태조사*

집계자료**
여행참가자

(a)
참가회수

(b) (b/a)

(천명) (천회) (회/명) (천명)

2008년 15,342 19,855 1.3  74,225

2009년 13,033 16,650 1.3  88,394

2010년  6,709 17,201 2.6 102,411

2011년  7,025 13,413 1.9  98,715

2012년  7,816 18,522 2.4  92,926

2013년  8,828 22,822 2.6  11,822

2014년  9,758 23,596 2.4  17,521

2015년  9,945 27,559 2.8  18,732

2016년 10,192 23,782 2.3 22,505

연평균 

증가율

(08년~16년) -5.0% 2.3% -13.9%

(11년~16년) 7.7% 12.1% -25.6%

(14년~16년) 2.2% 0.4% 13.3%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각년호), 『국민여행실태조사 보고서』,  **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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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무적인 것은 동일한 통계자료(지역 내 여행총량의 대리변수로서 충남지역 내 방문

객 수)의 양 통계자료 상의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 

내 관광통계로서의 의미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수정보완 작업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국민여행실태조사의 조사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이듯이, 지역 내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광역시도 단위에 주안점을 두는 문제와도 연관성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앞의 표의 내용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단위 문제이다. 집계자료의 경우 그 단위가 

명인 반면에 실태조사의  단위는 명과 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여행 

참가회수는 기준이 되는 일 년의 기간 동안 동일한 여행객이 특정 지역을 여러 회 여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회 수가 명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그런데 집계자료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적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유료 

입장객으로 국한한 것이므로, 실제 134개 집계지점을 방문한 이의 규모는 매우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료 사이의 편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현상에 대해서는 향후 

새로운 고민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로 그동안 공식적으로 발표된 충남도 내 시군 지역 단위의 관광객 수 자료는 앞서 언급

된 집계자료가 유일하므로, 현 시점에서 이 자료의 적절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자 사업준비의 기초단위인 시군 단위를 관광목

적지로 하는 관광실태에 대한 조사자료의 축적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부록에 포함

된 134개 집게지점별 유료방문객 수 자료가 지역을 내방한 관광객 수를 충분하게 설명하는 것

은 아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원칙과 기준의 제시 없이 시군별로 다르게 구성된 집계지점별로 계측된 

유료 방문객 수의 집계로 시군별 관광객 규모를 언급하는 현실이 적절하지 않음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집계지점의 변화로 해당 시군의 관광객 수 집계규모는 증가하는데, 

이 증가분에 대한 합리성이나 과학적 설명은 요원한 것이다. 또한 집계지점 선정에 대한 시군별 

안배 문제도 표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향후 점검이 필요하며, 지역 내 관광객

들의 내방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대안모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양자의 차이(지역 내방객 규모)를 줄여나가며, 집계 자료와 다양한 

측면의 조사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일체화하는 작업 즉, 조사와 집계 병행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집계자료의 경우 조사지점 수 확대, 유료입장객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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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대표할 수 있는 보완이 요구된다. 그리고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광역시도 단위로 관광목적지로 국한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 도 내 시군 이하 소규모 

지역의 관광목적지 단위로의 실태조사가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 장에서 국제기구의 권고안이나 타 지역 실태조사 사례에 대한 검토결과와 도출

된 시사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역 관광통계의 조사 정비 작업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나 속성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며, 결과적으로 조사와 정비를 위한 내용들의 실효

성은 제고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마지막 장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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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충남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에 대한 벤치마킹

앞의 제 2 장에서는 현재 충청남도를 관광목적지로 하는 관광행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체계화된 관광통계의 부족문제가 논의되었다. 체계적으로 조사 및 정리된 통

계자료의 미비는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준비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로서 

2017년을 기준으로 충남 도 및 시군에서 제안된 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 사업의 상당 수가 채

택되지 못했음이 설명되었다. 이렇게 충남지역에서 제안한 관광사업의 불채택 문제가 전적으로 

관광통계의 미비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객관적인 분석과 예측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기초통계가 조사되고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지역에서 제안하는 정책이나 재정사업의 채택가능성 제고를 포함해서, 지역의 

관광통계가 체계적으로 조사 및 정비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충청남도의 관광통계를 체계적으로 조사정비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OECD와 UN 세계관광기구(WTO) 등의 국제기구들에서 권고하고 있는 관광통계에 대해 살펴본

다. 그리고 충남보다 먼저 지역의 관광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조사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여러 지역들의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국제기구들의 관광통계 작성 권고안: IRTS 200814)

관광통계의 생산 및 활용 등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안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UN WTO(2008)의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Tourism Statistics 2008(이하 IRTS 2008)」이다. IRTS 2008은 

1993 관광통계권고안(1993 RTS; 1993년 위원회 채택, 1994년 출판)의 개정판으로 UN 통계위원회 

35회 세션(2004년 3월 2-5일) 결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UN WTO는 관광통계의 편집과 

보급에 관련되어 있는 개별 국가 및 다양한 종류의 관련기관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로 

다른 국가들 간 관광통계의 일관성 및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IRTS 2008을 작성하였다. 

14) 이 절의 내용은 본 연구의 비상임연구위원인 청운대 관광경영학과 최승묵교수의 집필본이다. 또한 본 절의 내용은 

주로 UN WTO(2008)의 IRTS 2008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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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IRTS 2008은 개별 국가들의 관광 통계 방법론 및 운영에 대한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UNWTO와 UN 통계처의 노력의 일환이며, 다른 공식 통계와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관광위

성계정 작성 등 추가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IRTS 2008은 개별 국가의 통계 시스템 발전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관광통계 

수집과 편집을 위한 포괄적인 방법론적 틀(framework)을 제공한다. IRTS 2008은 통계 편집에 

참여하는 개별 국가 통계청 및 국립관광행정청 직원뿐만 아니라 관광자료의 특징을 더욱 효과

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 사용자가 관심을 갖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더불어 

IRTS 2008에는 자료출처와 자료 편집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도 포함되어 있다.

비록 개별 국가들의 관광통계 발전 수준이 일정하지 않고 이용 가능한 자원(인력 및 예산 등) 

역시 국가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그래도 관광통계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IRTS 2008은 개별 국가들이 관광 및 관광의 경제적 기여에 관한 분석을 

위한 정보기반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광통계를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수집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상의 배경과 내용으로 작성된 IRTS 2008은 국가단위의 관광통계 생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1차적인 목적이지만, 충청남도 등 지역단위 관광통계 생산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IRTS 2008의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고 지역의 관광통계 생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목적이 관광객 실태 조사와 같은 수요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요 차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한다.

1) 관광통계 개발의 필요성

관광(tourism)이란 사람들이 일상적인 거주 지역(usual place of residence)을 벗어나 장소를 

이동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현상으로 보통 즐거움(pleasure)이 이동의 

일반적인 동기가 된다. 관광은 경제, 자연 및 인공 환경, 방문한 장소의 지역인구 및 방문객 

자신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 영향의 범위가 넓고, 또 관련 이해당사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관광의 개발, 운영 및 모니터링(측정)에 대해서는 절충론적(holistic)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양의 신뢰할 만한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충분한 양의 적절한 관광통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관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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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측면을 평가하고 정책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정책 입안자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신뢰할 만한 통계 확보가 필수

적이다.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양의 적절한 자료가 있어야만 다양한 형태

의 관광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즉, 충분한 양의 적절한 관광통계를 확보하는 것은 

관광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고, 관련 정책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조

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관광통계는 마케팅 전략 설계, 기관 간 관계 강화, 경영의사 결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 평가, 국가경제 전반에 걸친 관광 평가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2) 관광관련 기본 개념 및 정의

가. 여행(Travel)

영어 ‘travel’과 ‘trip’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에 모두 ‘여행’이라는 동일한 단어로 

표기되는데, 정확한 관광통계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travel’과 ‘trip’

두 단어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 할 필요가 있다. IRTS 2008에 의하면 travel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서로 다른 지리적 장소 사이를 이동하는 사람인 여행객(traveler)의 

활동’을 의미한다. 반면, trip은 ‘한 사람이 일상 거주지를 떠나는 시점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여행’, 즉 ‘왕복여행’을 의미한다. trip은 ‘돌아오다’라는 왕복의 의미를 포함

하고 있지만 travel은 반드시 여행에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travel은 ‘왕복 및 편도’여행을 모두 포함하는 하지만, trip은 ‘편도여행’은 포함하지 않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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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Travel과 Trip의 개념적 범위

Travel의 유형은 목적지(destination)를 기준으로 구분 하는데, 여행자(traveler)가 해당 국가의 

거주자이며 목적지가 자국 내일 때 ‘내국인 국내여행(domestic travel)’, 여행자(traveler)가 해당 

국가의 거주자이며 목적지가 자국 밖(해외)에 있을 때는 ‘내국인 해외여행(outbound Travel)’, 

여행자(traveler)가 비거주자이며 목적지가 해당 국가 내에 있을 때에는 ‘외국인 국내여행

(inbound travel)’으로 구분한다.

나. 관광(tourism)

관광(tourism)은 여행(travel)의 하위개념으로 ‘방문객(visitor)으로 규정되는 사람들의 모든 

활동’으로 정의 된다. 여기서 방문객이란 휴가, 여가활동 및 오락, 사업, 보건, 교육 및 기타 

목적을 위해 여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관광 (tourism)은 앞서 제시한 여행 목적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방문객의 활동을 포함한 것으로, 과거에는 여가(leisure)를 목적으로 여행하

는 사람만을 관광객으로 보던 인식과 비교할 때 그 개념의 범위가 훨씬 넓게 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국인 국내여행(domestic travel)의 일부로 해당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주 방문객

(resident visitor)의 활동은 ‘내국인 국내관광(domestic tourism)’이라 하며, 내국인 해외여행

(outbound travel)의 일부로 해당 국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거주 방문객(resident visitor)의 



38

활동은 ‘내국인 해외관광(outbound tourism)’이라 한다. 또한 외국인 국내여행(inbound travel)의 

일부로 해당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 거주 방문객(non-resident Visitor)의 활동은 ‘외국인 

국내관광(inbound tourism)’이라 한다.

다. 여행객(traveler)과 방문객(visitor)

IRTS 2008에서 방문객(visitor)은 여행객(traveler)의 하위개념이며 ‘휴가, 여가활동 및 오락, 

사업, 보건, 교육 및 기타 목적을 위해 일상적인 생활환경 밖에 있는 주요 목적지로 1년 미만의 

단거리 여행 (trip)을 가는 사람’으로 정의 된다. 여행객(traveler) 중 거주지를 벗어나 ‘일상

생활권(usual environment)’으로 이동하는 사람은 방문객에서 제외 된다. 여기서 일상생활권

이란 특정 개인이 그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지리적 장소로 정의되는데 2개의 일상생활

권이 존재할 경우에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즉, 일상 거주지와 직장 또는 학교를 정기적

으로 통근 또는 통학 하는 여행객, 현재의 생활 속에서 친구, 친척집, 쇼핑센터, 종교시설, 보건

시설 및 기타 시설 등 상당히 먼 거리에 있거나 다른 행정구역에 속해있는 장소를 정기적으로 

혹은 빈번하게 방문하는 여행객은 방문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는 방문객으로 인정된다. ① 기구(equipment) 설치, 수리, 상담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짧은 기간(1년 미만) 머무르며, 거주자와의 절대적인 고용-피고용의 관계를 맺지 않은 비

거주자 피고용인 및 자영업자, ②방문한 국가 및 지역의 거주 주체와 사업 협상 차 혹은 사업 

기회(구매 및 판매 포함)를 찾고자 방문하는 여행객

한편 다음의 경우는 방문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① 일상 거주지가 아닌 타 국가 및 지역에서 

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국경 또는 행정적 경계를 넘는 여행객(예: 국경 근로자), ② 여행객이 

방문 국가의 거주자와 고용인-피고용인 관계에 있다고 간주될 경우(단, 고용 및 보수 지급이  

우발적인 것이라면 방문객으로 인정 됨), ③ 일상 거주지가 아닌 방문 국가 또는 지역에서

공식적·비공식적 단기 근무 계약을 통해 고용된 여행객(농업, 건설, 호텔, 식당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계절성 근로자 등)

방문객은 숙박여부에 따라 분류되기도 하는데, 방문객의 활동이 숙박을 포함하고 있으면 숙박 

방문객(overnight visitor) 또는 관광객(tourist)로 구분되며, 숙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당일 

방문객(same day visitor) 또는 당일 행락객(excursionist)으로 구분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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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은 엄밀히 말하면 ‘숙박을 포함하고 있는 내외국인 국내방문객 및 내국인 해외방문객’을 

의미한다.

(그림 3-2) 숙박 여부에 따른 관광객 분류

라. 일상생활권

방문객 유동량을 비롯한 모든 관련 변수의 측정은 일상 생활환경의 정의에 따라 크게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일상 생활권은 관광의 주요 개념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앞서 일상생

활권을 특정 개인이 그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지리적인 장소로 정의하였다.

일상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목적은 일상 거주지와 직장(또는 학교)을 정기적으로 

통근(통학)하는 여행객, 현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친구 및 친척 집, 쇼핑센터, 종교시설, 

보건시설 및 여타 시설 등 상당히 먼 거리에 있거나 다른 행정구역에 속해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빈번하게 방문하는 여행객 등을 방문객에서 제외하기 위해서이다.

인구 밀도, 교통 접근성, 문화적 행동, 국경 및 행정적 경계로의 근접성 등의 측면에서 국가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개인의 일상 생활환경에 대한 국제

적인 통계 결정기준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일상 생활권에 대한 결정 기준

은 원칙적으로 여러 기준(여행의 빈도, 여행 기간, 국경 또는 행정적 경계의 월경, 일상 거주지

로부터의 거리)들에 근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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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TS 2008은 일상 생활환경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여행의 빈도와 기간이라는 기준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경계를 넘는 월경이라는 기준을 거리(distance) 기준과 함께 결합시켜 사용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의 국가 내에서도 행정단위의 크기는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대도시(metropolitan) 지역은 그것이 하나의 조밀하고 인접한 지리적 지역임에도 불구

하고 하나 혹은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개인은 

일상 거주지가 행정적 경계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 경계를 횡단하는 것이 관광활동과는 아

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한편 휴가용 별장(vacation home)은 일상 생활권에서 제외된다. 즉 별장으로의 여행은 일반적으로 

관광여행(tourism trip)으로 분류한다.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휴가용 별장을 이용하는 여행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상응하는 지출 및 행동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분석적 목적과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위해 별장으로의 여행을 별도로 측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3) 방문객과 관광여행의 특징

여행은 방문객의 사회·경제적인 특징 및 여행의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을 관찰함에 있어 방문객의 특성은 핵심적으로 알아야 하는 요소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방문객의 특징

방문객의 사회·경제적인 특징은 출입국 카드, 숙박 시설에서 수집된 정보 등의 행정적인 

수단, 가구 조사 및 국경 조사 등을 통해 수집되어야 한다. 방문객의 사회·경제적인 특징으로는 

성별, 나이, 경제활동 상황, 직업, 가족·가구·개인의 연간 소득, 교육 수준 등이 있다.

나. 관광여행의 특징

관광여행은 여행의 주요 목적, 관광 상품의 종류, 여행·방문·체류의 기간, 출발지 및 목적지, 

교통 수단의 종류, 숙박 시설의 종류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된다. 각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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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의 주요 목적(Main Purpose)

여행의 주요 목적은 ‘그 이유가 없었더라면 여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뻔 했던 목적’으로 

정의된다. 여행의 주요 목적은 해당 여행이 관광여행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여행객

이 관광객으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또한 관광지출 패턴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며, 기획·마케팅·홍보의 목적을 위해 관광수요의 주요 

부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행의 주요 목적은 크게 ‘개인적 목적’과 ‘사업 및 전문 활동’ 목적으로 구분되며, 개인적 

목적은 휴일·여가 및 오락, 친구 및 친지 방문, 교육 및 훈련 건강 및 치료, 종교 및 성지순례, 

쇼핑, 경유 등 세부 항목으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이중 ‘경유’를 제외한 여행의 주요 목적은 

여행 중 일어나는 주요 활동과 연관성이 있다.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일상 생활환경을 벗어나 타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는 ‘여행’에 속하지만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는 방문 지역이 그들의 일상 생활환경으로 간주되어 ‘여행’에 포함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1년 이상 장기 유학을 하는 학생들과 

‘건강 및 치료’를 목적으로 1년 이상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의 활동은 여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쇼핑’을 목적으로 할 경우 개인 혹은 선물용으로 소비재를 구매하는 행위는 ‘개인적 목적’에 

포함되지만, 재판매 및 향후 생산 활동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쇼핑은 ‘사업 및 전문 활동’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IRTS 2008에서 권장하고 있는 여행의 주요 목적 분류 방식을 보다 간소화하여 방문객을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일부 범주가 추가적인 분류 단계로 간주될 만큼 중요하다면 

계층적 구조를 사용하여 기존 분류 단계의 하위 범주로 둘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회의산업’이 

매우 중요한 지역의 경우 ‘사업 및 전문 활동’의 하위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3-1> 여행의 주요 목적

구분 세부 목적

개인적 목적
휴일·여가 및 오락, 친구 및 친지 방문, 교육 및 훈련, 

건강 및 치료, 종교 및 성지순례, 쇼핑, 경유, 기타

사업 및 전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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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목적의 세부 목적별 주요 활동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 휴일, 여가 및 오락: 관광지 방문, 자연 및 인공유적지 방문, 스포츠 또는 문화 이벤트 참

가, 비전문적 활동으로서의 스포츠 활동(스키, 승마, 골프, 테니스, 다이빙, 서핑, 하이킹, 

트레킹, 등산 등), 해변, 수영장 및 다른 오락 및 위락시설의 사용, 크루즈 여행, 도박, 어린

이들의 여름캠프 참가, 휴양, 신혼여행, 특별한 외식, 웰니스 호텔 등 웰빙에 특화한 시설 

방문, 피트니스 전문시설 방문(치료 목적 제외), 특정 가구가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한 별장

에서의 체류 등

∙ 친구 및 친지 방문: 친척 및 친구 방문, 결혼식·장례식 및 기타 가족 행사 참석, 환자 및 

노약자의 단기 간호 등

∙ 교육 및 훈련: 고용인 및 다른 사람에 의해 비용이 지불되는 단기 코스 수강(직장 내 OJT

는 제외),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 참가, 공식 과정(유

료 교육 프로그램, 언어 수업, 전문기술 수업, 기타 특별 수업, 대학의 안식년 휴가 등)을 

통해 특정 기술을 습득하는 행위 등

∙ 건강 및 치료: 병원·클리닉·회복환자 요양소 등 방문, 보건 및 사회시설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것, 해수치료 및 스파 리조트 방문, 의학 시설 및 서비스를 사용한 성형수술, 

의학적 권고에 기초한 치료를 받기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것 등(1년 이상 장기 체류는 

제외)

∙ 종교 및 성지순례: 종교 모임 및 종교 행사 참가, 성지순례 등

∙ 쇼핑: 개인용도 혹은 선물용으로 소비재를 구매하는 행위(재판매 및 향후 생산 활동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쇼핑은 제외)

∙ 경유: 또 다른 목적지로 가기 위한 경로로써의 목적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도 없이 특정 

장소에서 잠시 머무르는 경우

∙ 기타: 봉사활동, 직장 및 이주 가능성에 대한 조사,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일시적인 무보

수 활동 등

사업 및 전문 활동의 예로는 회의·컨퍼런스·무역 박람회·전시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방문객이 비거주자를 위해 방문한 국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고 매매하는 행위,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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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혹은 국제기구의 일원으로서 외국 정부의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행위(방문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재하는 경우는 제외), 비정부기관(NGO) 활동에의 참가, 과학 및 학술 연구에의 참가, 

관광 전문가로서의 활동(관광여행의 조직, 숙박 및 교통서비스의 계약, 비 거주 여행사를 위한 

가이드 등), 전문적인 스포츠 활동 참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직장 내 교육(OJT)에의 참가, 

회사 제트기·요트 등 개인 교통 수단의 승무원이 되는 것 등이 있다.

▮ 관광 상품

관광 상품은 ‘방문한 장소의 특성, 교통 수단, 숙박의 종류, 목적지에서의 특정 활동 등 

다양한 측면의 조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합의 특성에 따라 음식관광, 생태관광, 도시관광, 

의료관광 등과 같이 관광 상품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관광 상품에 대한 

통일된 방식은 정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 상품에 따른 특정 분류방식에 대한 국제적 

권고안도 존재하지는 않는다.

▮ 여행·방문·체류 기간

여행 기간은 관광의 규모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숙박 서비스와 같은 관광 서비스의 수요를 

평가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또한 여행과 관련된 지출을 추정할 때에도 매우 유용

하게 활용된다. 숙박이 포함되지 않은 여행은 그 여행에 소요된 시간과 무관하게 ‘당일여행’

으로 간주되며, ‘숙박여행’은 그 기간에 따라 장기 체류와 단기 체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4박 미만을 단기 체류, 4박 이상은 장기 체류로 구분한다. 국제관광의 경우 관련 

국가들 간 정보의 통합 및 교환을 위하여 이민당국에서 승인한 체류 범주에 부합하게 장기 

체류에 대한 하위 범주를 나눌 수 있다. 또한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체류가 중요시되는 

국가의 경우는 매우 긴 체류를 포함하는 별도의 범주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한편 내국인 국내

관광의 경우 단기 주말여행 및 장기 주말여행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 출발지와 목적지

IRTS 2008은 하위 국가적(지역적) 수준에서 내국인 국내여행을 분석할 경우, 방문객의 일상 

거주지, 방문객의 특성, 여행의 주요 목적지에 따라 여행을 구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국내여행 방문객의 거주 국가를 분류하고 내국인 해외여행 방문객의 목적지를 분류할 

때에는 동일한 국가 및 영토 분류를 사용해야 하며, 유엔통계처(UNSD)의 표준 국가 및 지역 코드

를 기초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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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수단의 종류

교통 수단은 ‘여행 중 방문객이 주로 사용한 수단’으로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사용된 

수단, 가장 오랜 시간동안 사용한 수단, 총 교통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단 등

의 방식으로 주요 교통 수단을 설정할 수 있다. 국제 여행의 경우 주요 교통 수단은 거리를 기준

으로 결정되거나 혹은 방문하는 국가의 국경을 넘을 때 사용한 교통 수단으로 결정된다. 주요 

교통 수단에 따라 여행을 분류할 때 대부분 국가들은 UNWTO에 의해 개발된 표준분류 안을 

활용한다.

<표 3-2> 교통 수단 표준 분류

대분류 소분류

항공
∙ 정기 항공편∙ 개인 비행기

∙ 비정기 항공편∙ 기타 항공 수단

수상
∙ 여객선 및 페리(ferry)∙ 요트

∙ 크루즈 선∙ 기타 수상교통 수단

육상

∙ 철도∙ 대형버스(motor coach), 버스 및 다른 공공 도로 교통 수단∙ 운전사를 포함한 운송수단 대여
   - 택시, 리무진 및 운전사를 포함한 개인 자동차 대여
   - 사람이나 동물이 끄는 운송수단의 대여∙ 자가용(최대 8명 탑승 가능한 차)∙ 운전사를 포함하지 않은 운송수단 대여(최대 8명 탑승 가능한 운송수단)∙ 다른 육상 교통 수단: 말, 자전거, 오토바이 등.∙ 도보

▮ 숙박 시설의 종류

숙박은 전체 여행 경비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관광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숙박 

시설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이처럼 중요한 숙박 시설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숙박 시설 분류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 방문객이 이용하는 숙박 시설은 상업적 

용도의 유료 시설일 수도 있고, 가족·친척 및 친구 등에 의해 제공되는 무료 시설일 수도 있다. 

또한 개인 소유의 별장일 수도 있으며 야외 취침 등과 같이 어떤 종류의 숙박 시설에도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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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TS 2008에서는 방문객 숙박 시설을 단기 숙박 시설의 활동, 캠핑장·레저용차량(RV; 

recreational vehicle) 주차구역 및 이동주택(trailer) 주차구역, 기타 숙박 시설, 자신이 소유하거

나 임대한 자산의 부동산 관련 활동, 유료(혹은 계약에 근거한) 부동산 관련 활동 등으로 구분

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기 숙박 시설의 활동: 일반적으로 방문객의 단기 거주를 위해 1일 혹은 일주일(weekly)을 

기준으로 하는 숙박 시설(숙박 서비스 이외에 식음료 서비스, 주차 서비스, 세탁 서비스, 

수영장 및 운동 공간, 오락 시설, 회의·컨벤션 시설 등과 같은 추가적인 서비스도 포함함)

  - 호텔, 리조트 호텔(resort hotel), 스위트룸·아파트형 호텔, 모텔, 모터 호텔(motor hotel), 

작은 호텔(inn), 게스트 하우스(guest house), 펜션(pension), B&B(bed and breakfast) 시설, 

유스호스텔(youth hostel), 방문객용 플랫(flats) 및 방갈로(bungalow), 공동소유 시설

(time-share unit), 별장(holiday home), 샬레식 별장(chalets), 가사 서비스가 제공되는 작

은 별장(cottage) 및 오두막(cabin) 등

∙ 캠핑장·레저용차량 주차구역 및 이동주택 주차구역

  - 단기 거주 방문객을 위한 캠핑장, 이동주택 주차구역, 여가용 캠프, 낚시 및 사냥 캠프 등 

숙박 시설의 제공

  - RV를 위한 공간 및 시설의 제공

  - 산악보호소(mountain shelter)에 의해 제공되는 숙박서비스 등

∙ 기타 숙박 시설: 학생이나 이주근로자(계절 근로자) 및 기타 개인에게 임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독립적인 방(single room) 혹은 공유하는 방(shared room) 및 기숙사 

등의 숙박 시설

  - 학생 거주지(student residence), 학교 기숙사, 근로자용 호스텔, 방만 제공하는 하숙집

(rooming house) 및 하숙집(boarding house), 열차의 침대차량 등

∙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자산의 부동산 관련 활동

  -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부동산(아파트 등)에 대한 판매, 임대 및 운용

  - 보다 장기적인(permanent) 사용을 위해 일반적으로 월간(monthly) 또는 연간(annually) 

기준으로 제공되는 가정집(home), 가구가 갖춰진(혹은 갖춰지지 않은) 연립주택(flat), 

아파트의 제공

  - 거주형 이동 주택 공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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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혹은 계약에 근거한) 부동산 관련 활동: 유료 또는 계약에 근거한 부동산 관련 서비스 

등의 활동

  - 부동산 중개업자 및 브로커의 활동, 유료 혹은 계약에 근거한 부동산의 판매 및 임대와 

관련된 중개 업무, 유료 혹은 계약에 근거한 부동산 관리, 부동산 감정 서비스, 부동산 

결제대금예치(escrow) 중개업자 등

다. 방문객 및 여행의 특성 측정 방법

여행 및 관광객의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많은 국가에서 출입국 카드, 여행 목적지 또는 

숙박 시설에서의 조사, 가구 조사를 통한 설문(내국인 국내관광 및 내국인 해외관광의 경우) 

등을 사용하고 있다.

4) 내국인 국내방문객의 유동량

내국인 국내관광의 유동량을 관찰할 때는 국경 간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통계적 절차가 사용되어야 한다. 숙박관광(overnight tourism)과 관련해서는 숙박 시설 통계가 

내국인 국내방문객과 외국인 국내방문객에 대한 정보의 주요 통계출처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자료에서 방문객과 기타 여행객을, 그리고 내국인 국내관광객과 외국인 국내관광객을 구

분하여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외에도 특정 기간 이루어진 여행에 대한 인터뷰, 즉 

가구조사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다.

공간적·인구학적·사회경제적 기준을 사용한 층화표본(stratified sample)에 근거한 가구조

사는 내국인 국내관광 활동 및 관련 소비를 측정하는 데 있어 매우 효율적이고 적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특히 가구조사는 당일 방문객과 숙박방문객 모두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표본의 크기와 설계는 측정할 변수의 중요성 및 정확성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관광 

분석을 위해 국내조사를 설계할 때는 국가 전역을 고려할 경우 나타나는 관광 분포의 편중

(unequal distribution), 그리고 관광활동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모집단의 이질성(heterogeneity)

이라는 두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가구조사에서는 여행 중인 관광객을 관찰하여 방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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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이동의 특정 시점에서 방문객의 왕복여행을 관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은 방문객

의 관광 활동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해준다. 관광에 대한 가구조사에서 여행은 가

장 핵심적인 변수이다. 숙박통계에서는 머물렀던 숙박일수가 측정변수가 되는데, 숙박일수는 

방문 그 자체뿐만 아니라 체류 기간까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진 여행

에 대한 가장 주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숙박통계는 대부분 유료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센서스(census) 

조사를 기초로 한다. 친구 및 친척집에서 머무는 경우, 혹은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별장으로의 

여행 등 무료숙박에 해당하는 숙박여행의 일부는 여기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숙박통계는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국인 국내관광 및 외국인 국내관광의 평가에 대한 

중요한 단기 지표를 제공한다. 숙박통계는 대부분 센서스 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세분화된 지역 구분에 대한 자료 획득도 가능하다. 또한 숙박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 

관한 정보는 응답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대신 기존 등록부에서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센서스 조사에서 수집된 기본정보와 결합함으로써 정보의 내용을 보강할 수도 있다.

5) 관광객 지출

가. 관광 지출의 정의와 범위(Coverage)

관광 지출이란 ‘관광여행 중 개인적 목적 또는 선물용으로 귀중품을 포함한 소비재 및 

서비스를 취득할 때 이에 대해 지불된 금액’을 의미한다. 관광 지출에는 방문객의 지출은 

물론 다른 사람(예: 자녀, 회사 등)에 의해 지불되거나 상환되는 비용도 포함된다.

▮ 관광 지출에 포함되는 항목

개인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키는 소비재와 서비스로 간주되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는 잠재적

으로 관광 지출의 일부분이 될 수 있으며, 방문객이 사용하는 교통, 숙박, 음식 등 전형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림, 예술작품, 보석 등의 귀중품, 내구소비재, 조리 및 비조리 식품, 제조품, 

모든 개인 서비스 등 여행 중 습득한 모든 항목이 관광 지출에 포함된다. 출장 중인 피고용인을 

위해 고용인이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소비재 및 서비스에 대한 화폐 지출은 관광 지출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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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에 의한 화폐 지출 중 고용인(기업, 정부 및 비영리 기구), 다른 가구, 사회보험제도 

등 제3자로부터 환급 받는 지출도 관광 지출에 포함된다. 교육, 보건, 박물관, 공연 등의 분야

에서 정부 및 비영리 기구가 제공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방문객의 화폐 

지출 역시 관광 지출에 포함된다. 주로 고용인이 비용을 지급하는 관광여행 중에 피고용인 

및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예: 보조금이 지급되는 교통, 숙박을 비롯하여 고용인의 별장 

이용 등의 서비스에 대한 현금 지불)도 관광 지출에 포함된다. 생산자(기업, 정부, 비영리 기구)가 

주로 비용을 지불하고 초대권을 발부하는 스포츠 및 기타 문화 행사에 참가할 때 방문객이 

부가적으로 지불하는 금액도 관광 지출에 포함된다.

▮ 관광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아래의 지출 금액은 관광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 상품의 소비자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세금 및 관세의 지불

∙ 여행 중 이루어진 지출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이자 지불

∙ 토지와 부동산을 포함한 금융 및 비금융 자산의 구매

∙ 주택 및 부동산 구입 뿐 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수리 및 개조 공사에 쓰인 모든 비용. 별장과 

관련된 경상비 역시 제외됨

∙ 생산자 등 제3자를 대신하거나 혹은 자신이 직접 재판매(resale)하기 위한 재화의 구입

∙ 자선단체나 가족과 친지 등 특정 개인에 대한 기부와 같은 모든 현금 이전(transfer) 등

나. 관광 지출의 시점 및 경제영역 구분

▮ 관광 지출 시점 구분

‘가구 및 개인에 의한 최종 소비’가 지불시점이 아니라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순간 혹은 

서비스의 배달이 이루어지는 시점인 것과 같이 관광지출도 방문객이 관광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순간을 ‘관광지출 시점’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방문객이 미리 호텔을 예약하고 

결제를 완료했더라도 관광 지출 시점은 결제 시점이 아니라 실제 호텔에 체류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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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영역의 구분

관광이 특정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광 지출이 발생한 경제영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관광 지출은 방문객의 일상 거주 환경과 방문한 장소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영역을 완벽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 관광 지출의 범주(Category) 및 구성(Classification)

▮ 관광 지출의 범주

관광의 유형이 내국인 국내관광, 내국인 해외관광, 외국인 국내관광으로 분류되는 것과 같이 

관광 지출의 유형도 내국인 국내관광 지출, 내국인 해외관광 지출, 외국인 국내관광 지출로 

구분된다. ‘내국인 국내관광 지출’은 해당 국가의 경제영역 내에서 발생한 거주 방문객의 

관광 지출을 의미하고, ‘외국인 국내관광 지출’은 해당 국가의 경제영역 내에서 발생한 

비 거주 방문객의 관광 지출을 의미한다. 또한 ‘내국인 해외관광 지출’은 해당 국가의 경제영역 

외에서 발생한 거주 방문객의 관광 지출을 의미한다.

하지만 운송서비스, 해외 인터넷 쇼핑 등 지출이 이루어진 경제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으며, ‘내국인 해외 방문객’에 의한 지출이 ‘내국인 국내지출(예: 출국전 

거주국가에서 여행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위한 지출)’과 ‘내국인 해외지출(예: 해외 여행지 

현지에서의 지출)’을 모두 포함하는 것과 같이 관광객의 유형과 동일하게 관광 지출의 유형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관광 지출 유형 분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광 지출의 유형을 관광 지출이 발생한 

경제영역 및 경제 주체에 따라 ‘국내관광 지출’, ‘국민관광 지출’로 재분류 할 수도 있다. 

국내관광 지출은 방문 국가의 경제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관광 지출의 총합, 즉 내국인 국내

관광 지출과 외국인 국내관광 지출의 총합을 의미한다. 국민관광 지출은 해당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외에서 발생시킨 모든 관광 지출의 총합을 의미하며, 내국인 국내관광 지출과 내국인 

해외관광 지출을 포함한다. 국제관광 지출 역시 정의될 수는 있지만 해당 국가 내부에서 이루어진 

비거주자의 관광 지출과 해당 국가 외부에서 이루어진 거주자의 관광 지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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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지출의 구성

방문객의 수요와 해당 경제영역에서의 공급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관광 지출의 구성 성분

에 대한 정보도 수집되어야 한다. 관광 지출의 구성 성분에 대한 분류는 일반적으로 방문객이 

응답하는 직접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방문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 문항 등을 구성하여야 한다. IRTS 2008에서는 관광 지출의 목적에 

따라 구성 성분을 분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IRTS 2008에서 권장하고 있는 관광 지출 분류 

범주는 패키지 여행·패키지 휴가·패키지 관광, 숙박, 식·음료, 현지 교통, 국제 교통, 

여가활동·문화·스포츠, 쇼핑, 기타 등이다. 또한 조사된 자료에서 관광 지출의 구성 성분을 

재화 및 서비스로 분류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방문객 및 관광여행의 특징’과 교차 분류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라. 관광 지출 측정 방법

IRTS 2008에서 외국인 국내관광객 조사는 특별한 지출 모듈(Expenditure nodule)을 사용하여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월별·분기별·연도별 등으로 지속

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고, 성수기·비수기 등 특정 시점에만 실시될 수도 있다. 또한 간헐적으로 

일부 선별된 국경에서만 시행할 수도 있다. 외국인 국내관광객 조사 시 국경에서 조사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료 숙박 시설의 고객 정보를 활용하거나 

해당 국가 거주자의 해외관광 지출에 대한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기록과 같은 

기타 자료로 보완할 수도 있다.

내국인 국내관광 지출이나 내국인 해외관광 지출을 측정할 경우, 일반 가구 지출조사에 

사용되는 월별·분기별 주기 조사 모듈을 활용하거나, 관광 지출 측정에 특화된 가구조사 

모듈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내국인 국내관광 지출과 내국인 해외관광 지출을 측정할 

때에는 은행신고 시스템, 신용카드 명세서, 여행사, 기업 및 교통 통제당국이 제공하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내국인 방문객들에게 특정 여행 및 방문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억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특별한 주의와 

전문적 지식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내국인 국내관광 지출을 측정할 때에는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재화가 취득되는 경제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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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 단위에서의 관광 측정

최근 지자체 관광당국은 지역의 관광기업 및 조직들을 위해 향후의 사업적 기회를 확인하고 

관광산업의 규모와 밀집도를 평가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광통계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및 공공 지역관광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가 어느 정도까지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유용한 지표들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지역적 통계와 지역 수준에서의 추정 가능한 일부 관광위성계정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지자체 관광당국의 다양한 수요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특정 지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관광의 특색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다. 지자체 관광당국의 다양한 수요

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다.

∙ 관광 목적지로서 지역이 가지는 특색의 중요성을 부각하거나 강조해야 할 필요성

∙ 한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특성 및 지출 성향이 지역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수요 유형 파악 등) 및 투자(인프라 건설 등)를 계획해야 할 

필요성. 이 때에 정책 및 투자는 지역별 목표에 따라 다른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분류의 전반적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추가함으로써 

관광 핵심 상품 및 관광산업의 분류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

∙ 방문객의 수, 특성 및 지출 등의 관점에서 파악한 관광이 지역별로 또는 국가적으로 비교 

가능하게 해야 할 필요성

그러나 지역별 자료를 생산하는 데는 통계적인 제약이 따른다. 특히 관광통계를 위한 국가적 

자료수집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지역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표본 조사를 위한 조사체계를 설정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 경계(administrative 

border)에서 나타나는 통제의 부재로 인해 특히 어렵다. 또한 특정지역에서 작성한 관광 추정치

(estimate)는 다른 지역에서 작성된 추정치와 상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관광통계 추정치의 신뢰성(credibility)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일차적인 접근방법으로 IRTS 2008은 제시한 국제권고안

을 기초로 하여 하나로 통일된(common) 개념의 집합을 사용해서 지역(region) 및 지방(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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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관광 자료를 수집할 때 국가 통계사무국, 관광당국 및 관광통계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는 기타 조직이 국가적인 도구(instrument)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때, 

국제 권고안을 기초로 한 개념의 집합을 사용함으로써 지역 및 지방 수준에서 수집된 자료로

부터 해당 국가 전체의 관광통계가 구축될 수 있게 된다.

한 국가 안에서도 종종 인구의 밀도, 교통수단의 접근 가능성, 문화적 행동, 행정적 경계와의 

근접성 등의 측면에서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일상 생활환경(usual environment)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에 대해 지역 및 국가 주체들 간에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IRTS 2008은 기존의 권고안을 충족시키면서 해당 지역의 특성도 충분히 고려한 

공통된(common) 정의에 대한 합의(consensus)를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일차적 접근방식이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지자체 관광당국은 자신들의 지역에 적합하게 맞춰진 경제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 

그리고 관련 정책을 계획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자료들로 국가의 자료를 보완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특히 관광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IRTS 2008은 이러한 경우 보완을 위해 사용되는 새로운 자료가 국제적·국가적 통계표준과 

권고안을 따를 것을 권장한다.

지역적 수준에서 관광통계를 개발할 때 특정 지역으로의 방문객을 일상 거주공간이 해당 

지역 내에 있는 방문객과 다른 지역 및 다른 국가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한 방문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IRTS 2008은 특정 지역으로의 방문객을 다른 국가

에서 온 거주자(국가 전체의 기준에서 외국인 국내관광객에 해당), 같은 국가지만 다른 지역에서 

온 거주자, 그리고 해당 지역 내에 사는 거주자 등 3가지로 분류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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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관광위성계정(TSA)

앞 절에서 설명한 UN․WTO(2008)의 IRTS 2008에 대한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관광통계의 

조사 및 정비의 목적은 구체적 지역발전 수단으로서 관련된 경제 및 산업정책을 준비하는데 

개관적이고 합리적 근거와 과정을 거치는데 유용하게 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IRTS 2008

에서 권고되는 관광통계는 관광활동의 양이나  행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관광을 통해 

발생되는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나타내는 관광활동과 관련된 소비지출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금전적 가치로 제시되는 관광활동의 결과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나 산업활동과 

연결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저개발국가나 지역의 발전대안으로서 관광활동이 주목받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관광위성계정에 대한 

논의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위성계정(TSA)

관광개발이 지역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언급되고 활용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환경이나 문화 등 고유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방문객들의 

소비지출을 발생시키고 관련된 산업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첨단이나 중화학 산업과 

같이 관련된 유무형의 기반시설 공급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에 비해 상대적인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점으로 지역발전의 대안으로서 관광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우후죽순 식으로 제출되고 있음을 앞 장의 충청남도 시군들에 의해 제출된 지난 

2017년, 일 년 동안의 지방투자사업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중 특히 규모가 큰 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의 결과로 충남에서 제안한 사업들 

중 다수가 탈락된 바 있는데, 이들의 탈락 사유가 주로 ①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수요와 사업

규모 결정사이의 피드백 장치 결여와 함께 ②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합리성 결여 등으로 요약

된 바 있다. 그리고 이들 탈락사유들은 주로 재정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대행하는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성조사 대행)와 한국지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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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앙심사 대행)의 관련 

지침과 직결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사업의 준비과정에서 사업수요를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 방법에 

기초하여 전망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 함은 물론 이 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참고로 앞서 언급된 합리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에 공통적으로 다양하고 구체적 설명들이 제공되어 있다. 따라서 탈락사유의 

대부분은 방법론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로 합리적 과정을 거치기 위해 요구되는 기초통계, 

구체적으로 사업수요와 직결된 ‘관광통계의 미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국내의 특정 지역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1990년대 이후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나 UN, 그리고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 WTO) 등에서는 

각기 관광의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의와 함께 이의 실체파악을 위한 

지침을 각 회원국들에게 권고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국제기구들에서는 경제체계 내에서 

관광산업의 규명과 실체 파악을 위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바, 이는 관광위성계정(tourism satellite 

accounts, TSA)으로 대변될 수 있다(WTO, 1999,1998; OECD, 1999a,b, 1998 외). 

             - CEC, OECD, WTO and UN(2001)의 내용을 정리

(그림 3-3) 관광위성 계정의 구성과 체계

이들 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관광위성계정(TSA)의 핵심적 구조와 체계는 앞의 

(그림 Ⅲ-3)에 정리된 바와 같다. 관광위성계정 TSA는 앞 장들에서 설명한 정책이나 사업의 

규모를 특정하거나, 경제적 타당성을 가늠하는데 필요한 수요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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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또는 방문객 수를 넘어서, 이들의 구체적인 관광행태와 역관된 경제적 가치나 기여도까지 

포괄한다. 다시 말해 전자가 관광목적의 방문객들의 양이나 규모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라며, 

관광위성계정은 금전적 가치(value) 차원에서 관광현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경제학 이론이 적용되어 본격적인 체계적 분석에 입각한 

대안제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중장기적인 관광산업의 발전전략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경제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수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TSA의 이용가능성이 확장되는 

것이다. 

참고로 관광위성계정의 작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문객들의 여행실태조사 자료의 축적이 

요구되며, 이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경제의 중심계정인 국민계정(SNA)의 부속계정으로서 

관광 부문의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이 도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의 TSA 작성과정 사례들과 국제기구들의 권고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나. 지역 관광위성계정

일반적으로 개별 지역들은 저마다 처해 있는 환경(endowments)이 상이하며, 그에 따라 관광이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확연히 다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관광은 지역발전의 

주요 대안으로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하는 개인들 삶의 질 

개선과 환경 친화적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다양한 관광정책 및 계획이 우후죽순처럼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된 기초통계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관적이며 자의적으로 준비된 정책과 

계획은 한정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첩경이 되며, 이는 관련 당사자뿐만 아니라 

조세부담을 지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케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기구들에서는 그 결과가 국제적으로 또 지역간에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관광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기초통계 및 분석수단인 관광위성계정의 작성을 제안

했음이 앞서 언급되었다. 그러나 TSA는 국가 전체 또는 국민경제 단위의 계정으로서 지역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대안으로 여러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이 당면한 경제환경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지역경제 계정(regional economic accounts)의 관광부문 위성계정

으로서 지역관광위성계정의 중요성이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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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지역경제 단위의 TSA인 Barber-Dueck and Kotsovos(2002)가 제시한 캐나다 PTSA(provincial 

TSA)의 핵심 내용은 다음 (그림 3-4)에 정리된 바와 같이, 국민경제 단위의 TSA에서 지역간의 관광거래

(inter-regional tourism transaction)를 구체화 하는 것이다. TSA에서  이러한 지역간 관광거래는 

지역간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방문객들의 소비지출과 관련된 것이다. 즉, 특정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출발지역과 경유지역이 구분되어 조사․정리된 이들의 소비지출 패턴이 정리된 것이다. 

(Demand Side)

 

(Supply Side)

  - 자료: Barber-Dueck and Kotsovos(2002) 참조 작업.

(그림 3-4) TSA와 지역 TSA의 관계(캐나다 PTSA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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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역 TSA의 핵심사항이랄 수 있는 지역간 관광거래가 의미하는 바는 방문객들이 

관광목적지나 경유지에서 발생시킨 소비지출로부터 발생되는 부가가치를 구체화하며, 다시 

이로부터 지역주민들의 관련된 소득과 일자리 형성의 메커니즘이 경제이론적으로 규명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들로부터 준비되고 고안되는 정책의 실효성은 그 합리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관광부문의 생산과 소비와 관련된 내용

을구체적으로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인과관계(causation)에 대한 분석과 예측이 가능함

으로써 준비하는 정책이나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점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국제기구들에서 관광위성계정의 작성을 권고하는 것이다.

(그림 3-5)는 임재영과 유종현(2012)에 의해 국내에서 최초로 발표된 지역단위 TSA의 

작성과정을 요약한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들 역시 여행실태조사 자료와 지역계정인 

한국은행의 IRIO 표를 활용하여 간접추계작업을 통해 2005년 기준 지역관광위성계정의 작성

결과를 다음 <표 3-3>과 같이 제시하였다. 다만 이들이 논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지역 내 

관광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관적인 자료가 제공될수록 지역TSA의 완성도 역시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은 지역 관광통계의 조사 및 정비 작업이 요원한 충남 지역입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임재영·유종현(2012)에서 인용

(그림 3-5) 임재영·유종현(2012)의 지역 TSA 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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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지역별 관광부가가치 (TVA)와 관광고용 추계결과 (2005년기준 ) 

구분
부가가치(십억원) 취업자(천명)

총부가가치(A) TVA(B) B/A 총 취업자(C) 관광고용(D) D/C

서울 199,095.5 2,278.6 1.1% 3,922.6 88.7 2.3%

인천 41,514.4 431.8 1.0% 808.2 20.4 2.5%

경기 170,664.1 1,648.7 1.0% 3,489.9 69.6 2.0%

(수도권) 411,274.0 4,359.1 1.1% 8,220.7 178.7 2.2%

대전 20,749.5 224.2 1.1% 432.2 10.4 2.4%

충북 24,626.7 327.4 1.3% 593.1 16.5 2.8%

충남 45,573.1 582.5 1.3% 919.6 29.8 3.2%

(충청권) 90,949.2 1,134.0 1.2% 1,944.8 56.7 2.9%

광주 19,128.0 167.8 0.9% 429.2 8.8 2.0%

전북 24,359.2 443.5 1.8% 689.1 24.5 3.6%

전남 44,256.9 572.3 1.3% 871.3 33.6 3.9%

(호남권) 87,744.1 1,183.7 1.3% 1,989.5 66.9 3.4%

대구 28,100.5 215.4 0.8% 728.0 11.1 1.5%

경북 58,585.9 568.5 1.0% 1,133.7 31.0 2.7%

부산 47,785.9 806.9 1.7% 1,127.4 37.9 3.4%

울산 40,464.1 91.6 0.2% 411.6 4.0 1.0%

경남 56,072.2 635.4 1.1% 1,262.4 30.4 2.4%

(영남권) 231,008.6 2,317.8 1.0% 4,663.0 114.3 2.5%

강원 23,582.5 1,114.5 4.7% 579.9 51.4 8.9%

제주 7,423.8 502.0 6.8% 203.9 24.7 12.1%

전국 계 851,982 10,611.1 1.2% 17,602 492.7 2.8%

- 임재영·유종현(2012)에서 인용

Barber-Dueck and Kotsovos(2002)나 임재영․유종현(2012)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듯이, 

지역 TSA 작성의 성패는 지역간 관광거래의 구체화이다. 이러한 지역간 관광거래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광객 O/D(origin/destination) 자료와 이들의 거주지역인 출발지(origin)와 

관광경유지 및 최종 목적지를 포괄하는 관광목적지(destination) 사이의 방문객 이동규모와 

이들의 구체적인 관광행태와 소비지출과 관련된 조사자료들이 요구되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국민여행실태조사의 경우 2008년 이후로는 이러한 여객 O/D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15). 따라서 충청남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경제 단위에서 지역 TS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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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을 위해서는 자기 지역을 내방한 방문객들의 출발지역 및 경유지역 등을 포함해 소비지출과 

같은 이들의 구체적 관광행태에 대한 조사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지역으로서 전라북도를 들 수 있는데, 전북은 지역 내 여행실태조사는 

물론 지역 TSA의 작성이 함께 이루어진 대표적 지역이다. 반면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의 국민여행실태조사에 기초해서 지역 TSA 작성을 시도한 바 있다.

3. 지역 관광실태조사 사례16)

1) 지역 관광실태조사의 필요성 

지역의 관광 실태조사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관광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관광 실태조사는 지역관광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급변하고 있는 관광시장과 관광객의 이해를 통해 시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관광 실태조사는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객관적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통계

자료의 수집을 위한 것이다. 지역관광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심층

적인 이해가 가능하고, 지역관광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여행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광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관광 실태조사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먼저 지역관광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관광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지역관광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관광 실태조사는 

관광정책의 과학화와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객관적인 통계에 기초하지 않는 

정책은 탁상에서 만든 주관적인 정책이 되거나 주먹구구식의 비과학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15) 원시자료 내에는 여객 O/D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지역별 특성을 객관화할 수 있는 조사자료의 검증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생략되어 있는 상태이다.  

16) 본 절은 본 연구과제의 비상임연구위원 조광익교수(대구가톨릭대 관광경영학과)의 집필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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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는 것은 주지의 상식이다. 그리고 지역관광 실태조사는 급변하는 관광 환경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지역

관광 실태조사는 지역관광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관광연구의 객관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2) 지역 관광실태조사 사례지역 실태조사

앞에서 설명한 이유로 지역관광 실태조사는 많은 광역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관광 실태조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서울, 부산, 경기, 대구, 경남 등 주요 

지자체의 관광 실태조사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언급된 각 사례지역별 사례조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지역관광 실태조사 

사례분석을 위해 여기에서는 11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사례조사 내용이 정리․제시된다. 

총 11개의 개별 항목들은 다음 <표 3-4>에 정리되며, 이러한 세부항목별 구분의 의미는 지역별 

사례조사의 내용을 범주화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을 통해 각 범주별로 장차 충남 지역의 관

광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표 3-4> 지역 관광실태조사 사례조사 항목

no. 항목 no. 항목 

1 조사주체 7 표본크기 및 표본오차

2 조사대상 8 표본추출방법

3 조사주기 9 자료 확보방법

4 조사기간 10 설문지

5 조사방법 11 비고

6 조사지점

참고로 지역의 관광실태조사의 주요 대상은 잠재적인 방문자와 지역주민들을 포괄하여 

다양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관광 실태조사에서 지역주민과 지역의 관광사업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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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는 상태이다. 지역단위로 설명된 지역관광 실태조사 사례를 요약하면 <표 3-5>에 정리

된 바와 같으며, 각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주체에 대해 보면, 지역관광 실태조사의 조사주체는 주로 시도 연구원(경기개발

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등)이나 마케팅담당 

조직(서울마케팅주식회사)이 담당하며, 실제 조사는 여론조사업체(닐슨컴퍼니 코리아 등)가 

수행하고 있음. 일부 지역(경남)에서는 조사의 일부를 통계청 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다음은 조사대상에 대한 부분이다. 각 지역별로  지역관광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대부분 지역방문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관광객임. 일부 지역(경남)의 

경우, 전국에 거주하는 잠재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 조사의 주기 측면에서, 지역관광 실태조사의 조사주기는 대체적으로 1년과 2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년 주기로 실시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방법론 측면에서 지역관광 실태조사는 정량조사 위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일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부산 등의 경우이다. 

조사지점 측면에서 보면, 지역관광 실태조사의 조사지점은 국제공항이나 항만 등 지역별 

교통거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광역 시도를 권역으로 구분한 후,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 8~10개 지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조사를 위한 표본

추출 방법을 보면, 지역관광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추출은 확률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계통

추출법이나 다단계 층화추출 등이 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사의 표본규모 및 오차는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 등 두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지엽별로 외국인 관광객 유효 표본

규모는 800~3,000명 수준이며,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 2,000명~12,000명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조사 및 정비된 지역의 관광실태조사의 공신력과 관련된 정부승인통계 여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관광 실태조사 중 정부(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정부승인통계는 많지 않다. 

구체적으로 강원도의 경우,  2006년 정부승인을 받았으며, 경남은 2007년, 부산은 2008년 

정부승인을 받았으나, 경남은 2017년 중지 승인을 받았고, 부산의 경우 2016년부터는 관광실태

조사를 빅 데이터 분석으로 대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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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충남 지역관광통계의 조사 및 정비방안

앞서의 장들에서는 충남의 관광통계의 미비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관광 관련 

정책과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관광

통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들에서 권고하고 있는 관광통계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충남 지역의 관광통계의 조사 

및  정비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장에서는 먼저 앞 장들에서 논의된 실태분석과 국제기구 권고안 및 타지역 

사례들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이 제시된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는 이 결과를 

토대로 한 충남 지역의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제공된다.

1. 실태분석 및 타 지역 사례조사 등을 통한 충남 지역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의 시사점

지금까지 논의와 설명들은 결국 충남에서 요구되는 관광통계의 조사와 정비과정에 의미 

있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과정들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들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일수록, 향후 조사 ․ 정비되는 지역의 관광통계는 관광을 

매대로 하는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앞서 개별 장들에서 구체적으로 다뤘던 

내용들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이 내용들을 통해 충남의 지역 관광통계의 

조사 및 정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1) 지역 관광통계 실태분석의 시사점

이용 가능한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시군과 같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에서 지역

발전의 수단으로서 재정투자사업의 유치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투자사업 중 상당수가 관광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임이 앞서 2장

에서 설명되었다. 또한 이러한 재정사업들의 심사를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KDI의 예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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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조사 지침을,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LIMAC)의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정사업들의 

진행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참고로 KDI의 지침이 대형 재정사업의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기준

이라면, 현실의 시군단위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업은 주로 LIMAC의 지침에 입각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지침에 부합되게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를 준비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과 유관한 기초 관광통계가 요구되나, 아쉽게도 2017년 말 현재 충남의 이용가능한 

지역관광통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함을 설명하였다. 참고로 현재 이용이 가능하고 재정투자

사업의 준비과정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지역 내 관광통계로는 ①‘관광지식정보시스템  내의 

관광지별 집계자료 중, 충남 내 관광중심지 134개소의 집계자료’와 그리고 ②‘국민여행실

태조사 결과의 광역시도 단위로 구분된 여행목적지역별로 제시된 광역시도 단위 충남 자료’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이 유이한 두 자료의 경우에도 지역 내의 관광현상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지침에 입각한 분석결과를 제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에 기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관광개발 관련 재정투자사업은 지역의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준비되는데, 이러한 여러 형태의 관광개발 사업수요를 특정해서 그의 미래 변화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초통계가 요구된다. 다양한 관광사업의 유형에 대해서는 앞서 2 장의 관련 지침에 

대한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따라서 최소한도로 현재 이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의 관광사업 유형별로 그 수요의 추계작업이 가능한 통계환경이 사업을 준비하는 시군 

단위 이하의 소규모 지역 차원에서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주어진 지침에 따라 수요의 미래변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인 

시계열(time series) 등의 자료가 요구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최소한 3개 시점 이상의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추세변화의 방향, 즉 해당 변수의 

변화율이 체증 또는 체감적인 변화의 형태인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이용가능한 지역의 관광통계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결국 효과적인 재정투자사업의 진행을 위한 지역단위 관광통계의 조사 및 정비 

작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언급되는 지역이란 재정투자사업의 실질적인 준비

주체인 시군 이하 단위의 소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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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의 집계자료의 생산방식에 대한 수정보완과 지역 내 관광실태에 대한 추가 조사 

작업이 요구되는데, 결론적으로 두 방식의 혼합(survey mix) 및 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현재의 집계자료가 상대적으로 미시적(micro)이고 구체적이므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관련수요의 추계를 위해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조사지점을 

확대 및 다양화하는 등 보완해서 지역 관광현상을 대변할 수 있는 조건을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시군 이하 단위의 관광수요 변화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현재의 

유료 입장객 중심의 집계로 인해 조사에서 배제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의 여지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여행실태조사 자료의 경우 주로 국가나 광역시도 단위에서만 이용 가능한 

자료로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통과가 실제로 요원한 시군단위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 차원에서 조사되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거시적(macro) 측면의 것으로서 앞서 설명한 미시적 성격의 집계자료와 상보적(complementary)인 

관계를 갖게 된다. 그 결과 지역의 관광관련 정책이나 개발사업의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논의가 더욱 

구체적이고 풍부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책이나 사업의 준비에 대한 평가가 현금흐름

(cash flow) 중심의 기술적 평가만이 아니라 중 ․ 장기의 지역경제 성장경로(regional economic 

growth path)에 대한 평가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바로 국제기구들에서 

공통으로 권고하는 사항인 것이다. 

이 외에도 지역 내에서 관광과 관련된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경제나 산업활동 측면에서 

규명하기 위한 요구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관광위성계정(TSA)임이 설명되었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 이러한 관광위성계정의 작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간 관광거래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관광객들의 지역간 흐름(O/D) 자료와 이와 관련된 여행 전과 중, 그리고 후의 

소비지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이 설명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08년 이전까지 국민여행

실태조사에서 제한적으로 다루던 이러한 정보가 관련통계 조사방법의 재편으로 더 이상 제공

되지 않고 있음이 언급되었다. 다시 말해 광역시도 단위나 기초지자체 단위와 상관없이 2009년 

이후로 현재는 지역간 관광거래의 규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TSA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입안의 실효성 제고와 같은 장점의 

다양함 때문에라도, 지역관광통계의 조사 및 정비과정에서 관련된 작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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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 지역관광통계 자료들을 활용한 

지역 TSA의 작성과정은 본문의 설명에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이미 확정적이며, 선험적 수준

에서의 기초연구가 이미 진행된 바 있음이 제시되었다.

2) UN WTO(2008), IRTS 2008의 시사점 

IRTS 2008은 1차적으로 국가단위에서 보다 정확한 관광통계의 생산, 각 국가 간 관광통계의 

비교 등을 목적으로 관광과 관련한 기초 개념, 수요 및 공급 차원에서 관광의 특성, 관광통계 

생산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국가단위에서의 관광통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국가 및 지역의 관광통계 생산 기준과 내용이 일관성·체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IRTS 2008의 주요 내용은 지역 관광통계 생산에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충남 관광통계에 대한 IRTS 2008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가. 충남 관광통계 생산의 필요성

IRTS 2008에서는 국가의 하부 단위, 즉 지역 차원에서 관광통계 생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IRTS 2008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자체 단위에서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관광객들의 

특성과 평가를 확인하고 관광객들이 원하는 관광콘텐츠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관광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현재 관광객들의 특성과 평가를 확인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관광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등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관광통계가 이미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통계와 

중복되는 부분은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IRTS 2008에서 제기된 것과 같이 중앙정부의 관광통계와 

지방정부의 관광통계가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면 두 통계 모두의 신뢰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의 관광통계에서 확보할 수 없는 정보를 중심으로 충남의 지역 

관광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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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충남 관광통계 목적의 명확한 설정

충남 관광통계의 세부 범위·방법·내용 등을 설정하기에 앞서 충남 관광통계의 생산 목적 

및 활용 방안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광통계의 생산 목적 및 활용 방안 등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통계가 설계되기 때문이다. 또한 관광통계의 목적과 활용 

방안이 명확해야 향후에 안정적으로 통계가 생산될 수 있다. 

참고로 관광통계 생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만약 관광

통계의 목적 및 활용 방안이 불분명하거나 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면 안정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충남 관광통계와 관련한 이해 관계자 간에 충남 관광통계의 

목적과 활용 방안에 대한 분명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 충남 관광통계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 설계 실시

IRTS 2008에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관광통계를 생산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IRTS 2008을 참고할 수 있겠지만 

실제 관광통계 생산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은 각 국가들이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충남 관광통계 역시 IRTS 2008의 기본 원칙 등은 참고하되 충남 관광통계의 목적과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방안은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이처럼 충남 관광통계의 목적과 활용 

방안에 부합하는 관광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검증하여야 한다. 

관광통계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인 시계열적 비교를 위해서는 통계 생산 기준 및 방법 등에 

큰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사전에 충남 관광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설계 및 검증이 

없다면 실제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조사 방법 및 내용 등이 지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통계 명칭은 하나이지만 각 연도별 통계 데이터는 상호 비교하기 

어려운 이질적인 통계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IRTS 2008의 주요 권고 사항 등을 참고할 때 

충남 관광통계 조사 설계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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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상생활권 설정 범위 및 방법

관광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권을 벗어난 활동이다. 따라서 일생상활권의 범위 설정에 따라 

관광활동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여행 실태조사 등 기존 관광통계들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일

상생활권을 설정하고 있다. 즉 거주하고 있거나 직장 또는 학교가 있는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

으로의 이동인지가 관광활동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충남의 A군에 거주

하는 주민 B가 1년에 한번 A군에 위치한 국립공원을 관광목적으로 방문했다 하더라도 관광활

동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었다.

IRTS 2008에서 일상생활권 개념을 제시하는 이유는 출근, 통학 등 일상적·정기적인

(routine) 활동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지 거주하거나 또는 직장(학교)이 있는 지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앞서 예시한 주민 B의 활동은 관광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 새로운 관광트렌드로 소개되고 있는 스테이케이션(Stay + Vacation) 등 

거주지역 행정구역 내에서의 관광활동도 관광정책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면 일상생활권의 범

위를 행정구역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방문 빈도 등 새로운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면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충남 이외 지역에서 온 대한민국 국민, 

충남 주민, 다른 국가에서 온 외국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충남의 관광통계 생산 방법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관광통계 생산 방식은 설문조사 방식이다. 설문조사는 다시 

관광지 현장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와 전국 가구조사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동통신사·신용카드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객 수 또는 지출액 등을 

추정하는 방식도 증가하고 있다. 충남 관광통계의 주요 목적이 관광객 수 파악인지, 관광행태 

파악인지 등에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③ 설문조사의 경우 표본 설계 방식

만약 설문조사 방식을 적용한다면 대표성 있는 표본 설계가 중요하다. 충남의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조사 지점, 조사 시기, 조사 

지점별 표본 규모 등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각 기초지자체의 조사 지점 수를 

동일하게 할 것인지 상이하게 할 것인지, 1년에 몇 번 조사를 할 것인지, 언제 조사를 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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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사 회차별로 조사 지점을 동일하게 할 것인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조사 지점을 상이하게 

할 것이지, 각 지점별 최소 표본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실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전국 가구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지역별 표본 추출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1년에 

몇 번 조사를 할 것인지, 언제 조사를 할 것인지, 실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전국 가구조사의 경우 표본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충남 여행을 하지 않을 경우 

분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유효 표본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충분히 많은 규모의 표본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예산 및 인력 운용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 예산과 인력이 충분치 않다면 전국 가구조사 방식 보다는 관광지 현장 조사 방식이 

합리적인 관광통계 생산 방식으로 판단된다.

④ 세부 통계 항목의 도출

IRTS 2008에서는 관광객의 일반적인 특징(성별, 연령, 직업, 소득, 교육 수준 등), 관광여행의 

특징(여행의 주요 목적, 관광상품, 여행 기간, 목적지, 교통수단, 숙박 시설, 지출액 등)을 통계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충남 관광통계도 통계의 목적 및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하여 IRTS 2008의 

기본적인 항목 외에 추가해야 할 항목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응답자의 응답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의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라. 충남 관광통계 생산 체계(주체별 역할 등)

마지막으로 충남 관광통계 생산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관광통계는 일반적으로 

1년을 주기로 생산된다. 충남 관광통계가 연속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생산되기 위해서는 통계 

생산 체계 역시 안정화 되어 있어야 한다. 충남 관광통계의 설계, 생산을 위한 실사 진행 및 

관리, 조사 결과의 분석, 보고서 작성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책임 주체, 사업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향후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충남 관광통계가 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결과의 활용도도 제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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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지역 관광실태조사 사례의 시사점

이 외에 앞의 3 장의 2 절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진 국내 타 지역들의 지역관광 실태조사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충남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 <표 4-1>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에는 총 11개의 항목별로, 타 지역들의 지역 관광실태조사로부터 도출된 향후 충남의 관광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시사점들이 정리되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표  4-1> 충남 관광실태조사에 대한 시사점(대 충남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 제언)

구분 내용

조사주체
- 조사주관: 충남연구원(※ 필요시 유관경력 외부교수 참여)
   (실제 조사는 조사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수행)

조사대상
- 내국인(15세 이상)
- 외국인(15세 이상)

조사주기
- 원칙적으로 매년 조사하는 것이 좋음
-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소 2년 주기로 조사 실시

조사기간 - 분기별 조사 또는 계절별 조사

조사방법
- 정량조사
- 필요시 외국인 관광객 조사시 정량조사와 정성조사 병행 실시

조사지점
- 내국인: 충남을 주요 권역으로 구분하고, 주요 관광지를 선정하여 조사.  
  시군별 2~3개 지점 조사
- 외국인: 충남 지역의 주요 관광지 방문 외국인 조사

표본크기 및 표본오차
- 내국인: 유효표본 규모 최소 2,000명~3,000명
- 외국인: 유효표본 1,000명

표본추출방법
- 내국인: 확률추출법 (계통추출법)
- 외국인: 유의할당, 편의추출

자료확보방법 - 현장 면접조사 원칙, 자기기입식 조사 병행

설문지
- 구조화된 설문지 2종(내/외국인) 사용
- 외국인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사용

비고 - 장기적으로 정부승인통계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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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역관광 실태조사의 주관은 충남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관광 실태조사의 성패는 조사설계(survey design)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관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설계는 지역관광과 여론조사(혹은 통계조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충남도의 정책연구기관인 충남

연구원이 실태조사의 주관기관으로서 관광과 통계 등 관련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충남

지역 관광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설계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관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정책연구기관이 실태

조사를 주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충남지역 관광 실태조사를 위한 실제조사는 여론조사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남연구원이 주관하여 여론조사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와 협의를 통해 실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충남연구원은 조사

설계에 따라 사전에 구체적인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표집방법, 조사원 선정 및 교육 등 조사전

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필요가 있고, 조사업체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조사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조사대상의 경우 충남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으로 한정한다.

일반적인 지역관광 실태조사에서는 지역을 방문한 15세 이상의 내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내외국인 관광객 이외에 전국의 내국인 잠재 관광

객이나 지역주민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거나, 여기에 지역 관광업체 실태조사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관광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는 실태조사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역관광 실태조사의 일차적인 목적은 지역관광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관광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관광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전략 

등을 수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관광 실태조사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충남도의 

경우 지역관광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충남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으로 한정하는 것이 

무방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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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충남지역 관광실태 조사의 조사방법으로는 정량조사와 정성조사 모두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량조사의 경우, 짧은 기간에 광범위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충남 관광에 관한 균질적인 정

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충남 관광에 대한 심층적인 관광 정보의 획득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충남관광 실태조사의 경우 정량조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충남지역을 방

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등과 같은 정성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④ 충남지역 관광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주기는 매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예산확보 등의 이유로 매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충남관광 실태조사는 최소 2년 주기로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조사주기가 길어질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관광정책 수립과 집행, 홍보․마케팅의 실시라는 지역관광 실태

조사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⑤ 충남관광 실태조사의 조사기간은 연중 실시하되, 분기별 혹은 계절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계절이나 분기에 따라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관광지의 특성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충남 주요 관광지 통계’ 등 사전 자료를 토대로 분기별 혹은 

계절별로 충남관광 실태조사를 위한 유효표본이 사전에 할당될 필요가 있다. 

⑥ 여섯 째 충남관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지점은 충남 지역을 주요 권역으로 구분하고, 주요  

     관광지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남의 특정 시군의 유명 관광지가 조사지점으로 많이 포함되게 되면, 충남 방문 관광객 수가 

과대 추정될 우려가 있다. 충남 지역의 권역별로 균등하게, 시군별로 균등하게 표집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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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할 것이다. 충남의 개별 시군별로 2-3개 지점이 조사지점으로 균등하게 선정될 필요가 

있다. 다만, 충남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내국인 관광객과 달리 충남의 주요 관광지를 주로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조사는 현실적으로 충남의 주요 관광지로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⑦ 충남관광 실태조사를 위한 유효 표본의 크기는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 최소 2,000명-3,000명  

     정도가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효표본의 크기가 작을 경우, 표본오차가 커지고 표본의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또한 충남 방문 관광객 수 추정의 정확성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에는 

유효 표본의 크기는 최소 1,00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⑧ 충남관광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추출방법은 가능한 확률표집방법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확률적인 표집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모수추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관광 

실태조사는 충남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확률표집방법으로는 계통추출법(systemic sampling)이 있다. 

참고로 계통추출법은 조사지점에서 매 k번째 응답자를 선정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편의(bias)가 개입될 여지도 적고 표집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조사지점의 방문자 수가 적은 경우 확률표집방법의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불가

피하게 비확률추출법인 편의추출 혹은 유의할당 추출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⑨ 충남관광 실태조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조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설문지는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조사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구조화된 형태의 설문지가 작성될 필요가 있다.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중국인과 일본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용 

설문지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 



74

⑩ 충남관광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수집방법의 경우, 현장 면접 방법과 자기기입식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현장 면접 방법은 설문지를 토대로 조사원이 현장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직접 질문을 하고 

기록하는 방법이며, 자기기입식 방법은 면접방법과 달리 응답자 스스로 설문지에 직접 응답하

는 방법이다. 조사원에 의한 현장 면접조사의 경우 자기기입식 방법에 비해 조사가 까다롭고 

조사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으나, 충실한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자기

기입식 조사방법의 경우 현장 면접 방식에 비해 조사의 용이성과 편의성은 높은 반면 응답의 

충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충남관광 실태조사의 경우, 현장 면

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기입식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⑪ 충남관광 실태조사의 목적은 충남관광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충남 관광객 수의 추정이 실태조사의 주요 

목적이다. 충남관광 실태조사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정부승인통계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충남관광 실태조사가 정부승인통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충청남도 차원에서 지역 관광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경우에 개별 항목

별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주로 실태조사와 관련된 타 지역 

사례들을 종합한 것으로서, 국제기구들의 지침이나, 지역 관광위성계정에 대한 논의, 그리고 

실제의 재정투자심사(예비타당성 조사 포함) 과정에서 요구되는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실제 조사 작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다

양한 논의와 의견청취는 물론 여러 차례의 사전조사(pre test) 과정을 통해 조율 및 조정 작업

이 요구됨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사결과의 합리성은 제고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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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내용들은 실제 지역 관광통계의 조사 미 정비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 

및 소요예산의 산정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표에 제시된 유효표본 수는 

실태조사의 예산 규모와 산정과 직결될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실제의 조사 작업은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사결과의 현실적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다. 즉, 파일럿 써베이를 포함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사의 

과정 및 내용, 방법 등은 계속 조정되는 피드백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2.  충남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방안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충남도의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된다. 참고로 이 방안은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며, 실제의 조사 및 정비 전과 중, 

그리고 후까지 계속해서  문제점을 탐색하고 이를 수정 ․ 보완하는 피드백 장치가 작동되어야만 

하는 대상이다. 

특히 지역에서 관련된 노하우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피드백 과정은 조사정비 작업의 

결과물의 완성도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제기되었던 기초 지자체 시군 단위의 

재정정책 학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물은 

관광과 다양한 의사결정을 위한 지역 내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데 

유용하게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충남의 지역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방안 다음 (그림 4-1)에 

요약 정리된 바와 같다. 그림에서는 지역의 관광통계와 관련된 부문과 그리고 각 단계별 내용

들이 정리되어 있다. 각 단계별 내용은 지역통계 조사 및 정비를 위한 구체적 정책 또는 사업

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충남도 입장에서 각 단계별 내용을 진행함으로써 지금까지 본 보고

서에서 설명된 정합성을 담보한 지역통계 시스템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의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이용 가능한 ① 관광지점별 

집계자료의 보완 및 정비 작업과 그리고 ② 지역 내 관광실태조사의 수행을 병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양 자 사이의 조정과정을 통해 두 자료의 정합성을 제고하면서, 각 자료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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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려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집계자료가 미시적 성격이 강하면서 시군 이하 단위의 

소지역에서 관광개발을 테마로 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추진에 유용한 점을 감안하여, 이 자료의 

현실적합성의 제고와 중장기 시계열 자료의 확보가 되도록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된 실

태조사를 통한 대안을 마련해서 충남 내 시군들에 유용한 집계자료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

광정보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로 그림에 포함된 각 파트별 세부단계는 충남도청 실무부서와 연구원 연구부서 사이에서 

단계별로 진행해야 할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체계화되어 본 

연구에서 논의된 현실정합성을 확보한 충남의 지역관광통계의 조사 및 정비 체계가 구축되고 

작동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파트 3에 포함된 일부 내용들은 본 연구와는 별개로 

중장기적으로 지향해야할 목표임이 언급되었다.  

다음으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충남 도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 단위에서 조사된 여행실태조사만으로 충남 지역 내 관광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다. 이 조사를 

통해 도 내 시군단위에서 관광총량을 비롯하여 다양한 관광행태가 규명되어 필요한 사업의 

발굴과 추진은 물론 중장기적 정책마련에 유용한 환경이 조서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국민여행실태조사와의 정합성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워낙에 당연한 내용이므로 구체적 설명은 생략한다. 

참고로 지역 내 여행실태조사의 구체적 내용(조사 주체, 주기, 지점,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앞 절의 <표 4-1>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내용은 다른 지역들의 사례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충남의 지역관광 실태조사를 위한 시사점으로 정리된 것임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다시 말해 표 안에 포함된 표본 수나 방법 등을 통해 조사 작업의 규모나 소요예산 

등은 구체적으로 특정되며, 조사과정에서 참여하는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에 대한 구분

도 쉽게 유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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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내용들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논의와 파일럿 써베이 

등의 조사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계속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조사결과의 현실적합성은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본 연구에서 의도했던 중장기 목표인 지역 관광위성계정의 작성과정에 유용

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TSA의 작성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 경제통계의 중심인 

국민계정체계(SNA)와 연동되어야 하므로, 지역 TSA 작업도 지역경제계정(regional economic 

accounts)인 한국은행의 지역간투입산출(IRIO)표17)의 작성결과와 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 TSA 작업은 본 연구과제와는 별개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17) 현재 국내에서 UN이나 OECD 등의 국제기구들에서 권고하는 SNA에 입각한 지역경제 통계인 지역경제계정은 

한국은행의 지역간 투입산출(IRIO)표가 유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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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제언

 1. 요 약

이용 가능한 재원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정책과 개발사업들 

역시 일정한 기준에 입각한 심사 하에 그 진행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이러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강화 추세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정투자사업의 진행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① 수요에 기초한 사업 내용(규모, 위치, 유형 등)이 반영된 사업기

본계획의 준비여부, 그리고 ②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확인여부 등이다. 참고로 정책이나 사업

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합리적인 수요전망 결과에 근거한 

사업비 등의 비용 산정과 그리고 사회적 편익을 포함한 편익의 추계 과정과 그 결과이다. 

즉, 수요를 전망하는 작업은 공공의 정책이나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재정투자사업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

서에 관련된 지침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충남 지역에서 이러한 지침에 입

각해서 수요전망을 수행할 기초통계의 절대적인 부족문제가 두드러지게 표출되고 있다. 그 결

과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심사 결과로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지역관광통계에 초점을 두고, 그에 대한 실태파악과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총 4단계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각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1단계에서는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문화관광을 테마로 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그 성패와 이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참고로 

여기서 지적된 문제점들이란 구체적으로 2017년의 일 년 간 이루어진 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 

결과로서 이와 함께 회신된 투자심사 의견들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문화관광 분야의 재정투

자사업의 진행절차와 함께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요전망 과정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소개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마지막으로 충남의 지역 내 관광통계의 생산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의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에 다한 필요성이 구체

적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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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역의 관광통계의 조사 및 정비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UN과 

OECD 등 국제기구들에서 회원국들에게 관광통계와 이들의 정책활용을 위한 관광위성계정

(TSA) 등에 대해 권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설명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UN ․ WTO(2008) 

『관광통계 권고안(IRTS 2008)』의 내용과 시사점이 정리되었다. 그리고 국내에서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진 관광실태 조사사례에 대한 항목화화 항목별 구체적 내용들이 소개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시사점들은 결국 충남 지역관광통계를 조사하고 정비하는 작업에 실질

적이고 유용하게 작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충남의 지역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제공되었다. 여기서는 현재 이용 가능한 주요관광지 중심의 유료

관광객 집계자료의 현실적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정․보완 작업과 그리고 추가적인 지역관

광실태조사의 병행을 통한 충남 지역관광통계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지역관광통계 

조사를 위한 구체적 내용들은 앞 장에서 이루어진 타 지역 사례들을 종합함으로써 충남의 

경우에 적합하도록 정리․제시 되었다. 결국 이렇게 집계자료를 보완하고 새롭게 충남도 

내  시군단위 지역의 관광현상에 초점을 맞춰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구축된 관광통계시스템은 

이질적인 두 자료 사이의 정합성은 물론, 국가단위의 국민여행실태조사 통계와의 정합성 등의 

점검과 보완을 통해 체계화됨이 언급되었다.

2. 제 언

본 연구과제에서 논의된 기초통계의 조사와 정비 업무는 지역연구원의 기본적 책무로서, 

그동안 이러한 기초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함으로써 관련된 정책과 사업의 추진에 한계를 노출한 

것은 전적으로 충남연구원 연구부서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주어진 본연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된 유무형 기반시설 활용한 조사 및 정비

작업의 매진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다.  또한 일단 조사 및 정비된 통계는 일회성 작업만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통한 업데이트 작업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관련된 후속작업에 대한 조치가 확실하게 뒷받침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외에도 조사되고 정비된 통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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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 의도했던 현실적합성이 제고된 통계시스템을 갖춤으로 우리 지역들에서 

준비하고 제안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채택가능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본문에서 언급되었던 지역 관광위성계정을 작성하는 작업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구축된 통계시스템을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므로, 관련된 활발한 연구 작업의 수행과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체계적인 통계시스템의 구비는 연구과정에서의 자의성과 주관적 판단을 상당히 개선

해주는 것이 일반적임은 국제기구들의 권고안을 통해서 계속 피력되었다. 따라서 구축된 지역

관광통계시스템은 지역 내 관광현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의 현실적합성을 제고시키게 

되므로, 이를 위한 연구사업의 체계화 작업도 한편에서 병행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의미 

있고 필요한 연구대상에 대한 판단이 소수의 주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합리적 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의 도출이다.  즉 통계의 

생산과 수요에 관련된 충남도 및 시군 공무원들과 연구원 연구담당자 사이의 컨센서스는 물론 

통계시스템을 수요하게 될 다양한 연구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피드백 장치의 

상시화를 통해 한번 조사하고 끝내는 작업이 아님, 유기적으로 수정․보완되어 생명력을 갖고 

지역사회의 요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역관광통계시스템이 되도록 하기 위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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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령
시

보
령
스
포
츠
파
크
조
성
사
업

4
계
룡
시

계
룡
신
도
안
~대

전
세
동
간
광
역
도
로
개
설

5
청
양
군

매
운
고
추
체
험
나
라
조
성

제 2 차 (2
/4
)

no
.

시
군

사
업

no
.

시
군

사
업

1
도
본
청

삭
선
~원

북
(지

60
3호

)지
방
도
확
포
장
사
업

1
본
청

안
면
도
관
광
지
개
발
사
업
(단

지
내
연
결
도
로
)

2
보
령
시

오
천
면
청
사
신
축

2
천
안
시

태
조
산
공
원
산
림
레
포
츠
단
지
조
성

3
보
령
시

대
천
4동

행
정
복
지
센
터
신
축

3
천
안
시

천
안
업
성
자
연
환
경
보
존
이
요
시
설
설
치

4
아
산
시

육
아
종
합
지
원
센
터
건
립

4
천
안
시

부
성
지
구
공
공
임
대
주
택
(행

복
주
택
)건

립

5
서
산
시

제
12
회
서
산
시
민
체
육
대
회

5
아
산
시

생
활
자
원
회
수
센
터
선
진
화
사
업

6
논
산
시

유
교
문
화
인
문
도
시
논
산
만
들
기
사
업
(노

강
서
원
정
비
)

6
태
안
군

수
산
식
품
산
업
거
점
단
지
조
성
사
업

7
논
산
시

논
산
문
화
예
술
회
관
리
모
델
링

7
태
안
군

안
흥
마
리
나
항
만
구
역
조
성
사
업

8
당
진
시

20
17
년
읍
면
동
체
육
대
회
개
최

9
당
진
시

농
산
물
산
지
유
통
시
설
(A

PC
)건

립

10
부
여
군

부
여
세
계
유
산
IC
T
융
복
합
콘
텐
츠
구
축
사
업

11
서
천
군

행
복
나
눔
마
을
공
동
체
활
성
화

12
예
산
군

예
산
수
덕
사
유
물
전
시
관
구
축

13
태
안
군

태
안
도
로
역
(너

나
들
이
센
터
)조

성
사
업

- 
충
청
남
도
(2
01
7)
 내

부
자
료
  
  
  
  
  
  
  
  
  
  
  
  
  
  
  
  
  
  
  
  
  
  
  
  
  
  
  
  
  
  
  
  
  
  
  
  
  
  
  
  
  
  
  
  
  
  
  
  
  
  
  
  
  
  
  
  
  
  
  
  
  
  
  
  
  
(표

 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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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
심
사

중
앙
심
사

제 3 차 (3
/4
)

no
.

시
군

사
업

no
.

시
군

사
업

1
천
안
시

프
로
배
구
대
회
지
원

1
도
본
청

태
안
기
업
도
시
웰
빙
특
구
연
결
교
량
건
설

2
천
안
시

20
17
제
54
회
천
안
시
민
체
육
대
회

2
도
본
청

충
남
권
역
재
활
병
원
건
립

3
공
주
시

주
미
산
치
유
의
숲
조
성
사
업

3
천
안
시

천
안
북
부
BI
T
일
반
산
업
단
지
조
성

4
보
령
시

목
재
문
화
체
험
장
조
성

4
보
령
시

토
정
비
결
체
험
관
건
립

5
보
령
시

보
령
버
섯
산
업
학
교
조
성

5
아
산
시

윤
보
선
대
통
령
기
념
관
건
립
추
진

6
아
산
시

베
방
주
차
타
워
조
성
사
업

6
논
산
시

논
산
근
대
역
삼
문
화
촌
조
성

7
아
산
시

어
린
이
청
소
년
도
서
관
조
성
사
업

7
서
천
군

문
헌
사
색
원
조
성

8
태
안
군

태
안
U
V
랜
드
조
성
사
업

8
예
산
군

예
당
호
착
한
농
촌
체
험
세
상

9
태
안
군

생
활
자
원
회
수
센
터
설
치
사
업

9
태
안
군

태
안
군
종
합
실
내
체
육
관
건
립

10
태
안
군

수
출
전
문
스
마
트
팜
온
실
신
축
사
업

10
태
안
군

사
신
들
의
바
다
순
례
길
조
성
사
업

제 4 차 (4
/4
)

no
.

시
군

사
업

no
.

시
군

사
업

1
도
본
청

건
강
맞
춤
미
래
프
로
바
이
오
틱
스
산
업
플
랫
폼
기
반
구
축
사
업

1
도
본
청

충
남
스
포
츠
센
터
조
성
사
업

2
천
안
시

동
남
구
농
기
계
임
대
사
업
장
신
축
공
사

2
천
안
시

천
안
제
2일

반
산
업
단
지
재
새
사
업

3
공
주
시

농
산
물
산
지
유
통
시
설
(A

PC
)건

립
지
원

3
천
안
시

태
조
산
공
원
산
림
레
포
츠
단
지
조
성

4
공
주
시

주
미
산
치
유
의
숲
조
성
사
업
(재

심
사
)

4
천
안
시

부
성
지
구
공
공
임
재
주
택
(행

복
주
택
)건

설
5

공
주
시

공
주
원
도
심
행
복
망
을
조
성
사
업

5
공
주
시

생
활
폐
기
물
소
각
시
설
소
각
로
대
버
스
공
사

6
보
령
시

대
형
어
구
어
망
적
치
수
선
장
조
성

6
서
산
시

서
산
수
석
지
구
도
시
개
발
사
업

7
보
령
시

버
섯
산
업
학
교
조
성
운
영
사
업
(재

심
사
)

7
부
여
군

홍
산
일
반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8
보
령
시

쇗
개
포
구
명
소
화
조
성
사
업

8
부
여
군

금
강
누
정
선
유
길
조
성

9
아
산
시

아
산
성
웅
이
순
신
축
제

9
부
여
군

수
출
전
문
스
마
트
팜
온
실
신
축
사
업

10
아
산
시

아
산
시
지
능
형
교
통
체
계
(I
T
S)
구
축
사
업

10
부
여
군

스
마
트
원
예
단
지
기
반
조
성
사
업

11
계
룡
시

제
24
회
충
남
장
애
인
체
육
대
회
개
최

11
태
안
군

태
안
군
종
합
실
내
체
육
관
건
립

12
서
천
군

물
버
들
생
태
유
학
마
을
조
성
사
업

12
태
안
군

안
흥
마
리
나
항
만
조
성
사
업

13
청
양
군

매
운
고
추
체
험
나
라
조
성
사
업

13
아
산
시

윤
보
선
대
통
령
기
념
관
건
립
추
진

14
태
안
군

제
70
회
충
청
남
도
민
체
육
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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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 
충
남
 도

내
 1

34
개
 관

광
지
점
별
 입

장
객
 수

지
역

관광
지

20
04
년

20
05
년

20
06
년

20
07
년

20
08
년

20
09
년

20
10
년

20
11
년

20
12
년

20
13
년

20
14
년

20
15
년

20
16
년

공
주
시

5도
2촌

시범
마을

-
-

-
-

-
-

84
,77

7
11
7,6

09
16
1,3

59
-

-
-

-

갑사
20
1,6

68
28
3,6

67
23
8,9

23
50
9,5

03
41
9,2

55
26
4,2

49
27
6,8

49
26
6,1

22
31
2,0

89
-

-
-

-

갑사
템플

스테
이

-
-

-
-

-
-

2,6
48

2,5
42

2,5
71

-
-

-
-

계룡
산국

립공
원(

갑사
)

-
-

-
-

-
-

-
-

-
25
6,8

66
26
2,9

56
26
3,8

95
12
6,5

77

계룡
산국

립공
원(

동학
사)

-
-

-
-

-
-

-
-

-
35
8,0

21
39
8,8

90
41
6,0

59
36
8,3

23

계룡
산국

립공
원(

병사
골)

-
-

-
-

-
-

-
-

-
-

6,6
65

21
,92

5
17
,51

1

계룡
산국

립공
원(

상신
)

-
-

-
-

-
-

-
-

-
56
,55

0
63
,81

4
73
,28

9
44
,63

9

계룡
산국

립공
원(

신원
사)

-
-

-
-

-
-

-
-

-
92
,98

9
88
,34

9
80
,82

4
59
,62

7

계룡
산국

립공
원(

지석
골)

-
-

-
-

-
-

-
-

-
-

4,9
42

19
,85

0
15
,81

0

계룡
산국

립공
원(

천정
)

-
-

-
-

-
-

-
-

-
17
9,7

10
17
3,4

53
15
0,3

30
12
5,5

52

계룡
산도

예촌
-

-
-

-
-

-
25
,06

4
32
,14

0
50
,19

3
-

-
-

-

계룡
산유

스호
스텔

-
-

-
-

-
-

47
,08

4
34
,08

7
30
,16

5
-

-
-

-

골드
리버

CC
-

-
-

-
-

-
-

-
-

-
-

-
38
,36

2

곰나
루관

광단
지

-
21
0,4

11
24
8,7

62
17
,29

6
-

-
28
1,9

99
23
5,5

14
78
,93

6
-

-
-

-

공산
성

86
,45

3
16
6,4

12
17
4,0

56
30
1,0

51
43
3,7

55
15
5,0

56
33
9,8

56
19
2,5

80
21
4,5

75
24
8,4

26
13
6,0

20
32
3,4

67
37
8,5

35

공
주
한
옥
마
을

-
-

-
-

-
-

9,3
53

44
,50

5
53
,84

7
71
,60

1
56
,10

5
88
,38

7
95
,11

1

공
주
민
속
극
박
물
관

6,3
75

8,2
22

1,8
70

-
-

-
5,1

95
4,2

23
5,0

03
-

-
-

-

공
주
유
스
호
스
텔

-
-

-
-

-
-

32
,08

5
28
,97

4
37
,81

5
-

-
-

-

국
립
공
주
박
물
관

32
2,7

06
53
1,9

23
28
0,3

16
29
8,4

97
38
7,3

46
36
6,2

21
59
0,9

99
44
0,5

62
45
2,3

13
51
3,4

81
49
7,3

81
53
9,6

95
63
0,2

46

동
학
사

41
2,7

56
87
0,0

27
50
5,6

29
84
8,7

67
86
6,6

23
79
5,9

82
78
7,9

84
54
4,2

24
1,0

19,
38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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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곡
사

11
7,6

99
22
2,8

88
24
0,7

42
15
4,4

49
20
6,1

22
21
5,5

18
27
3,3

92
28
4,2

26
39
2,2

52
36
1,1

44
36
3,7

17
33
6,1

44
35
6,0

86

마
곡
사
템
플
스
테
이

-
-

-
-

-
-

1,7
29

1,8
94

3,1
93

-
-

-
-

마
곡
온
천
관
광
지

-
28
1,4

75
91
,71

9
44
,08

0
-

-
-

-
-

-
-

-
-

무
령
왕
릉

19
7,5

50
49
9,3

97
39
8,1

90
46
4,9

24
62
2,6

67
29
5,0

93
57
5,6

78
38
5,6

27
34
6,2

96
-

-
-

-

박
동
진
판
소
리
전
수
관

-
-

-
-

-
14
,07

1
10
,99

9
3,0

15
3,2

33
-

-
-

-

석
장
리
박
물
관

-
-

-
14
8,0

97
75
,96

6
79
,76

7
13
1,9

60
11
3,7

76
12
5,6

09
12
0,3

42
12
7,5

08
15
6,1

29
14
7,8

63

성
곡
사

54
,41

8
-

69
,23

5
34
,06

1
45
,39

4
70
,96

1
57
,32

8
27
,78

3
33
,24

0
-

-
-

-

송
산
리
고
분
군

-
-

-
-

-
-

-
-

-
-

-
-

37
3,7

56

신
원
사

45
,39

1
74
,03

7
13
2,2

89
23
4,9

56
17
7,7

62
13
1,2

48
11
2,5

83
11
2,7

82
16
6,8

55
-

-
-

-

역
사
박
물
관

-
-

-
41
,18

2
54
,72

3
11
8,5

27
72
,25

7
64
,06

7
73
,67

4
-

-
-

-

웅
진
교
육
박
물
관

-
9,4

02
3,1

63
13
,72

2
3,6

45
2,7

44
-

-
-

-
-

-
-

이
안
숲
속

-
-

-
-

-
2,2

42
46
,04

3
25
,76

0
13
4,9

58
-

-
-

-

임
립
미
술
관

-
65
,91

8
97
,71

3
44
,73

0
38
,36

7
62
,75

4
62
,56

5
65
,07

8
64
,95

3
-

-
-

42
,78

3

자
연
사
박
물
관

-
97
,31

4
10
0,6

35
12
9,9

48
15
1,3

89
11
2,6

88
10
5,9

66
12
5,2

94
15
4,7

62
18
4,5

64
22
4,5

44
21
6,7

93
24
5,0

11

전
통
불
교
문
화
원

-
-

-
-

-
-

14
,59

3
31
,14

5
43
,07

2
-

-
-

-

정
안
천
생
태
공
원

-
-

-
-

-
-

52
5,4

99
62
0,0

72
49
5,9

33
-

-
-

-

지
당
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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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지역별 관광실태조사 사례

1. 경기도

  1) 조사 목적

○ 경기도 관광을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경기도를 방문하는 방문객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관련 통계의 확보가 필요함

○ 경기관광산업 발전의 기여와 더불어 관광 사업을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충실한 자료와 분석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정확화고 신뢰할 수 있는 관광통계  

   확보는 경기도의 관광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기관과  

   민간부문의 정책 및 투자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 경기도를 방문하는 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기도 여행실태, 여행준비,  

   여행 활동 과정, 여행 평가를 조사하여 경기도 관광객의 여행 성향을 파악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개선을 위한 경기도 관광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음

○ 급변하고 있는 관광시장의 방문객 이해를 통해 시장에 대한 탄력적 대응으로  

   경기도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필요한 조사임

2) 조사 주기 및 규모

○ 조사 주기: 1년

○ 조사 규모: 총 5,000명 (내국인 3,500명, 외국인 1,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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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사 대상: 내국인, 외국인

○ 내국인

  - 경기도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만 15세 이상 내국인 관광객

  - 조사지점과 동일 시, 군 거주자의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

  - 10인 이상 동반자는 2명까지 조사(단, 집단 내 성/연령을 구분하여 조사)

  - 성별 각 40% 이상 표집, 각 연령대별(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5% 이상 표집

○ 외국인

  - 경기도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만 15세 이상 외국인 관광객

  - 국내 체류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

  - 10인 이상 동반자는 2명까지 조사. 단 집단 내 성/연령을 구분하여 조사

  4) 조사 방법

○ 조사원에 의한 현장 개별면접 조사(Face to face interview)

○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2종(내국인/외국인) 활용

  - 외국인 설문은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간체/번체) 등 5종의 설문지 활용

  5) 조사 기간: 분기별로 조사

○ 1분기: 6월 27일(월) – 7월 16일(토)   

○ 2분기: 8월 20일(토) - 9월 08일(목)   

○ 3분기: 10월 15일(토) - 11월 09일(수)

○ 4분기: 11월 28일(월) - 12월 21일(수)

○ 내국인: 1지점 당 총 2일 조사(평일 1일 + 주말 1일) 단, 조사대상자 수가  

   200명 이상인 지점은 평일 1일 + 주말 2일의 총 3일 조사 진행

○ 외국인: 1지점 당 2일~5일 간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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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조사 지역

○ 조사 지역 선정 방법

  - 2015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자료에서 경기도 관광지를 시군별 4개 권역

    (북서부, 북동부, 남서부, 남동부)으로 분류 후, 방문객 수에 따른 정렬

  - 4개 권역 내에서 최대 4개 관광지 선정

  - 관광객 수, 관광지 유형 및 관광지간 이격 거리를 고려, 시/군별 1개(최대 2개) 선정

○ 권역별 분류 기준 

  - 북서부지역 :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 

  - 북동부지역 :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 남서부지역 :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김포시 

  - 남동부지역 : 용인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양평군 

  7) 주요 조사 내용

내국인 외국인

- 경기도 인식: 자유연상 이미지, 이미지 긍/부정,  

  경기도 대표 관광지/대표 축제

- 여행일정: 여행기간, 숙박지역 및 시설, 동반유형  

  및 인원, 정보원, 여행 시기, 여행의 주요 목적 및  

  선택 이유, 참여 활동

- 여행준비: 주요 정보원, 가장 필요했던 정보

- 경기도 여행과정: 주이용 교통수단, 방문 여행지,  

  기념품/특산품, 지출 여행경비

- 만족도 및 평가: 전체 및 세부만족도, 가장 맛있던  

  음식, 재방문 및 추천 의향, 가장 좋았던 관광지,  

  비추천 이유

- 응답자: 거주지역, 성별, 연령대, 결혼여부, 직업 및  

  가구 소득

- 여행 준비 및 일정: 여행기간, 

주요 정보원, 가장 필요했던 정보, 

동반유형 및 인원

- 여행 및 활동: 방문지역, 경기도 

방문 결정 시기 및 여행 기간, 

여행지 선정 이유, 참여활동, 

숙박일수 및 이용 시설, 쇼핑 

장소 및 주요 품목 지출 여행경비

- 경기도 여행 평가: 전체 및 

세부만족도, 재방문 및 추천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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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모집단 정의

○ (목표 모집단) 2016년 경기도를 방문한 내, 외국인 관광객

○ (조사 모집단) 2016년 경기도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만 15세 이상 내, 외국인 관광객

  - 단, 조사지점 동일시군 내 거주자 제외

○ (모집단 자료) 2015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승인통계)

  - 2015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자료에서 경기도 관광지를 시군별 4가지  

    지역유형으로 분류 후 방문객 수에 따른 관광지 활용

북서부지역 북동부지역

고양, 파주, 양주, 연천(4개 시군)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6개 시군)

남서부지역 남동부지역

수원, 성남, 화성, 평택, 오산, 안산, 시흥 

부천, 광명, 안양, 과천, 군포, 의왕, 

김포(14개시군)

용인, 광주, 하남, 이천, 안성, 여주, 

양평(7개 시군)

  9) 표본 크기 및 표본 할당

○ 표본 크기 산출

  - 조사 시기별 관광객 수를 고려하여 표본수 할당(6, 8, 10, 12월)

  - ‘15년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기준으로 경기도 관광지를 시군별 4개 권역으로 분류

  -  조사 지점별 모객수를 반영한 제곱근 비례할당 추출법 적용

  - 분기별 조사 실시로 연간 내국인 3,500명, 외국인 1,500명 배정

  - 관광지별 표본배정은 관광지별 특성과 2015년 관광객 수를 고려하여 등배  

    분하지 않고 제곱근 비례 배분법을 적용하여 산출함

○ 조사 지점 선정

  - (조사지점 선정) 2015년 관광객 수를 고려하여 주요 관광지 선정

  - 주요 관광지는 관광목적, 관광지 특이사항 및 전문가의견을 활용하여 최종선정

  - (조사지점 수) 총 34개 관광지(내국인 21개, 외국인 3개, 공통 10개 지점)

    (주중, 주말) 매월 주중과 주말에서 각각 1일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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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별 현황

○ 표본오차

  - 내국인 조사 표본 오차: e = 2.5(%)p

  - 외국인 조사 표본 오차: e = 4.4(%)p

  10) 표본 추출

○ 표본 추출

  - 날짜 추출: 분기별 주중 1일, 주말 1일을 랜덤추출법에 의해 선정

  - 내, 외국인 관광실태: 추출된 날짜에 선정된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계통추출방법(Systematic Sampling)으로 최종 표본 선정

○ 표본 대체

  - (조사일 대체) 태풍, 우천 등 자연재해 또는 조사지점별 상황에 의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 주 해당 요일을 대체조사일로 설정

  - (응답자 대체) 표본으로 선정된 응답자가 불응하거나 조사지점과 동일 시/  

    군 내 거주자 또는 만 15세 미만 등 조사 부적격으로 대상외일 경우 해당  

    v본의 다음 K번째 관광객을 대체 응답자로 선정

2. 서울특별시

  1) 조사목적

○ 본 조사는 서울 방문 외래관광객의 방문 목적과 주요 방문지역, 활동 등 

전반적인 관광행태를 파악하고, 서울시에서 경험한 여러 관광 콘텐츠에 대한 

만족·불만족 요인의 탐색을 목적으로 진행됨

구분

총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내국

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

인

외국

인

지점수 31 13 15 10 14 10 15 10 14 9

조사인원 3,500 1,504 760 380 990 360 1,250 500 500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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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적으로, 서울 외래 관광에 대한 종합적인실태 파악과 이를 통한  강·약점  분석,  

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서울시의 관광마케팅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함으로써 서울이 일류 관광도시로의 질적·양적 도약을 이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조사 설계

○ 정량 조사

- 조사기간

  1차 조사: 2016.  06.  25 ~ 07. 03

  2차 조사: 2016.  10.  10 ~ 10. 21

- 조사대상: 서울 여행 후 출국하는 외래관광객 ☞ 인천/김포국제공항 외국인 출국자

- 조사방법: 출구면접조사(ExitPoll)

- 표본크기: 3,000명 (1차, 2차 각1,500명)

- 표본오차: ±1.79%p (95%신뢰수준)

- 표본추출: 계통추출법 (Systematic sampling)

- 표본구성

구분 국적
전체 표본수 인천공항 표본 수 김포공항 표본 수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 일본 520 226 294 312 124 188 208 102 106

2 중국 1,068 394 674 990 366 624 78 28 50

3 대만 150 50 100 150 50 100 - - -

4 홍콩 158 54 104 158 54 104 - - -

5 기타 아시아1) 476 242 234 476 242 234 - - -

6 미주2) 296 170 126 296 170 126 - - -

7 구주3) 192 126 66 192 126 66 - - -

8 대양주4) 48 28 20 48 28 20 - - -

9 아프리카/기타5) 92 44 48 92 44 48 - - -

계 3,000 1,334 1,666 2,714 1,204 1,510 286 130 156

주 1) 기타 아시아(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라오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몽골, 그 외 기타 아시아국가

   2) 미주(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그 외 기타 미주 국가)

   3) 구주(러시아(연방), 독일, 영국, 프랑스, 그 외 기타 구주 국가)

   4) 대양주(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 외 기타 대양주국가)

   5) 아프리카/기타(우즈베키스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그 외 국가)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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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 조사 설계

- 조사기간: 2016. 05. 02 ~ 05.18

- 조사대상: 서울 여행 중인외래관광객

- 조사방법: 표적집단심층면접(Focus GroupInterview)

- 조사지역: 서울시 중구 FGI 전용시설(닐슨컴퍼니코리아 내)

- 표본크기: 그룹별 3-6명, 총 7그룹 29명 국가별 할당 및 권역별 배분

- 그룹구성: 중국3그룹, 중화권(홍콩, 대만), 일본, 구미주, 기타 아시아 각1그룹

 3) 조사 내용

○ 정량조사 설문구성

구분 내용

Ⅰ. 여행 준비 및 일정

§ 서울 방문 횟수

§ 서울 방문 시 동행 인원 및 동행 일행과의 관계

§ 서울 방문 목적 및 이유

§

§

서울 외 방문 경로 및 지역

서울 여행 시 필요 정보 획득경로

§ 인터넷 정보획득 경로

§ 이용한 서울 관광정보 및 가이드북/지도 획득장소

§ 서울 관광 가이드북/지도 이용 시 불편사항

Ⅱ. 숙박 시설 이용 실태

§ 한국 및 서울 체류일

§ 숙박 시설 선택 시 주 영향요인

§ 이용 숙박 시설 및 이용 만족도

Ⅲ. 대중교통 이용 실태

§ 주 이용 교통수단

§ 교통수단별 이용 시 불편사항

§

§

서울시티투어버스 이용 여부

서울시티투어버스 미이용 이유

§ 선불교통카드 인지도 및 이용경험

§ 선불교통카드 만족도 및 이용금액

Ⅳ. 서울여행 주요활동

§ 주요 방문지 및 최선호 방문지

§ 참여한 관광활동 및 최선호 관광활동

§ 전통문화체험 및 문화공연 참여실태

§ 한류문화체험 참여실태

§ 서울 연상 음식, 취식경험 음식 및 추천의향 음식

§ 음식점 이용 시 불편사항

§ 길거리 음식 취식경험/종류 및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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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성조사 주요 진행 내용 (FGI 주제)

구분 내용

Ⅰ. 여행지로서의 서울 
   (이미지 평가)

- 여행지로서 서울을 선택한 이유 

- 서울 여행 특징과 매력(이미지) 서울 여행에서의 희망활동

- 서울 여행 환경 평가 및 이유

Ⅱ. 서울 여행 세부 평가

- 서울 여행 환경 평가 및 이유

- 서울 시민에 대한평가

- 외래관광객 입장에서의 개선 필요사항 및 이유

§ 쇼핑 장소 및 주요 구매 물품

§ 쇼핑 시 불편사항

§ 관광 시 이용한 관광안내서비스

§ 관광안내소 이용 서비스

§ 관광안내소 이용 시 불편사항

§ 관광안내소로부터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

§ 관광불편신고센터 인지도

Ⅴ. 여행 중 모바일

이용 실태

§

§

§

§

§

§

여행 중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여부

모바일인터넷 이용 방법

서울 무료인터넷 사용환경 만족도

모바일 인터넷 이용 시 불편사항

주 이용 어플리케이션종류

추가개발 희망 어플리케이션 종류

Ⅵ. 서울여행 소비실태
§

§

계획 예산

항목별 지출 비용

Ⅶ. 서울 여행 평가

§ 서울 관광 만족도

§ 서울 관광 불만족 이유

§

§

서울 재방문 의향

서울 관광 추천 의향

§ 서울과 어울리는 기능적 이미지

§ 서울과 어울리는 감성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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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사 진행

○ 정량 조사프로세스

  - 설문지 작성: 확정된 설문을 외래관광객 국적 기준 주요국 7개 언어로 작성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불어)로 번역

  - 면접원 선발: 외래관광객 및 실태조사 경험이 있으며 주요국 언어 구사가   

     가능한 면접원 선발

  - 면접원 교육: 면접과정에서의 비표본오차의 최소화를 위해 조사 내용, 조사  

    대상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심층교육 진행

  - 조사 실시: 검증요원이 포함된 조사팀을 조사구역별로 구성, 출국장별 응답자  

    선정원칙에 따른 조사실시

  - 조사 검증: 조사 종료 시 설문의 로직 점검, 응답 오류 점검, 면접조 조장의  

    2차 검증과 설문지 DB 입력시 3차 검증 실시

  - 자료 처리

  * 수집된 자료는 에디팅(Editing), 코딩(Coding) 과정을 거쳐 전산처리 실시하며,  

    자료 처리는 아래의 과정을 거침

  * 에디팅: 회수된 설문지 100%를 담당 수퍼바이저와 에디팅 담당자가 검토 후  

    수정 및 재조사

  * 코딩: 코딩가이드에 의거하여 전문 코더가 부호화 작업

  * 자료 입력: 2중 자료 입력을 통해 데이터 입력 시 발생 오류 최소화

  * 데이터 클리닝: 통계적 이상치, Logical 이상치, Range 이상치, 주요 변수에  

    대한 확인 및 수정

  * 통계 분석: 분석가이드에 의거하여 통계분석 전문팀에서 table 작업

○ 정성 조사 프로세스

  - 참석자 모집: Visit Seoul Site 사전공고로 서울 여행 예정자 중 참석자 모집

  - FGI 진행: 각 언어별 전문사회자 또는 한국어 전문사회자-동시통역 진행에  

    의해 FGI 방식 그룹토의진행

  - 녹취록 작성: 각 언어별 직접진행 방식은 사후통역(영상통역 방식)으로 국문화  

    국문화된 FGI 내용 속기 및 녹취록 작성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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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1) 조사 개요

○ 조사 배경 및 목적

  - 지역 관광을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지역방문객에 대한 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관련통계의 확보는 현재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미래를 예측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시의성 있는 대응을 가능하게 함

  - 부산 관광 산업의 기여도와 관광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충실한  

    자료수집과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광통계 확보는 부산의 관광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정책 및 투자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미래를 대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본조사의 목적은 부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의 여행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부산의 관광정책수립 및 관광수용태세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조사 범위

  - 공간적 범위: 부산광역시

  - 시간적 범위: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 내용적 범위

  - 부산방문 내국인관광객들의 부산관광실태

  - 부산방문 외국인관광객들의 부산관광실태

○ 조사주기: 2년

○ 조사기관

  - 조사주관기관: 부산발전연구원

  - 조사실시기관: ㈜금성종합기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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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 수

표본 수 2010년 2012년 2014년
내국인 총 표본 수 2,090명 2,030명 2,000명

영어 757명 773명 591명

일본어 761명 794명 639명

중국어 816명 776명 770명

외국인 총 표본 수 2,342명 2,349명 2,000명

  2) 부산 내국인 방문객 실태조사 

○ 조사 목적

  - 부산을 방문하는 내국인 방문객의 부산 여행 실태를 분석하여 여행성향 파악   

     변화추이를 비교 분석 하고자 함

  - 관광시장과 방문객의 이해를 통해 시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여  

    방문객 유치 증대 및 향후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관광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 조사 내용

• 부산방문횟수

• 부산방문목적

• 부산여행정보획득원천

• 부산체류기간

• 부산숙방장소

• 부산여행 방문지

• 부산방문활동

• 부산특색먹거리

• 부산방문지역

• 이용교통수단

• 부산여행경비

• 부산여행 동반자 유형 및 동반자 수

• 부산여행만족도

• 부산재방문의사

• 부산이미지

• 인구통계학적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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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설계

  - 모집단: 부산을 여행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부산시민 제외)

  - 표본크기: 2,000명

  - 조사기간: 2014년 1월 1일 ~2014년 12월 31일. 매월 주중/주말 조사

  - 조사방법: 해당 지역 내 개별 면접조사

  - 신뢰수준: 95% 신뢰수준에서 ±2.25%p

  -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3) 부산 외국인 방문객 실태조사 

○ 조사 목적

  -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의 부산여행 실태 및 소비실태, 여행평가를  

    분석하여 관광객의 여행 성향 파악 및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함 

  - 관광시장과 방문객의 이해를 통해 시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여 관광객유치증대 및 향후 관광수용태세개선을 위한 관광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 조사내용

• 체류기간

• 부산방문목적

• 부산여행 정보 획득원천

• 부산방문 동반자유형 및 동반자수 

• 부산방문경험 유무 및 이전 방문횟수

• 부산여행형태

• 한국여행 입/출국 도시 및 체류기간 

• 부산방문시 관광 활동지

• 부산방문시 활동유형

• 부산여행에서 지출한 1인당 여행경비 

• 출입국 수속시 만족도 및 불만족사항

• 이동교통수단 

• 부산방문시 쇼핑장소 및 물품

• 부산방문객 숙박유형

• 부산에서 먹은 부산특색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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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여행 항목별 만족도

• 부산여행에서 좋았던 점

• 부산여행에서 불편했던 점 

• 부산지역 물가수준 인식정도

• 부산방문 전/후 이미지

• 전반적 만족도 및 재방문의사 

• 인구통계학적 특성

○ 표본설계

  - 모집단: 부산을 방문하여 관광활동을 경험한 만 19세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단, 조사시점이 관광활동을 종료한 이후여야 함)

  - 표본크기: 2,000명 

  - 조사기간: 2014년1월1일~2014년12월31일. 매월 주중/주말조사

  - 조사방법: 해당지역내 개별면접조사

  - 신뢰수준: 95%신뢰수준에서±2.25%p

  -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4. 경상남도

  1) 조사 목적

○ 경남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정보와 통계의 질과 흐름을 향상시키고, 급변하고  

   있는 관광시장과 관광객의 이해를 통해 시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여, 관광정책의 과학화와 합리적 정책 추진에 기여하고, 환경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으로 경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관광통계를 구축하는 것임

○ 세부목적 

  - 경남 도내 주요 관광지 내국인 여행실태부문: 경남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계절별 여행실태를 조사하여 시군별  

   및 경남의 전반적 여행실태를 분석한 후 이를 근거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과  

   과학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전략을 추진하여 관광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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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도내 주요 관광지 외국인 여행실태부문: 경남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  

    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계절별 여행실태를 조사하여 경남의 전반적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실태를 분석한 후 이를 근거로 외국인 관광객 수용  

    태세 개선과 과학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전략을 추진하여 관광 진흥에 기여  

    하고자 함

  - 내국인 경남 여행실태부문: 경남에 대한 타시도 내국인의 여행형태 및   

    동향을 분석한 후 경남 관광정책 및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 경남도민 여행실태부문: 경남도민의 도내 및 국내 타 지역 여행형태 및   

    동향을 분석한 후 도민의 여가정책 수립과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2) 조사 내용

 가. 도내 주요 관광지 내국인 여행실태부문

조사내용 (27) 조사항목

설문대상 선정 (2) ▪ 지역▪ 연령

경남 여행경험에 관한 사항 (15)

▪ 해당 시 군 이미지▪ 경남 이미지▪ 해당 시 군 여행 경험 유무▪ 여행 방문지 선택이유▪ 여행 정보원 및 참고한 인터넷 사이트▪ 여행 동반형태 및 동반인원▪ 주요 여행 방문지▪ 핵심 여행 방문지▪ 교통수단▪ 경남 내 숙박일수(박)▪ 숙박시설▪ 여행 방문지 활동▪ 경남 여행 시 먹은 음식▪ 쇼핑품목▪ 여행형태 및 1인당 여행경비

경남 여행에 대한 만족도 및 발전방안(5)

▪ 기억에 남는 것▪ 만족도▪ 재방문 의향▪ 추천의향▪ 경남관광발전을 위한 육성 장려 방안

기본항목 (5)

▪ 혼인상태▪ 성별▪ 교육정도▪ 직업▪ 월 평균 가구 총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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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내 주요 관광지 외국인 여행실태부문

조사내용 (25) 조사항목

설문대상 선정 (2)
▪ 지역▪ 연령

경남 여행경험에 관한 사항 (13)

▪ 경남 이미지▪ 한국 및 경남 방문 경험 및 횟수▪ 주요 여행 방문지▪ 여행 방문지 선택이유▪ 여행 정보원 및 참고한 인터넷 사이트▪ 여행 동반형태 및 동반인원▪ 교통수단▪ 여행 방문지 활동▪ 여행형태 및 1인당 여행경비▪ 한국 및 경남 내 숙박일수(박)▪ 숙박시설▪ 경남 여행 시 먹은 음식▪ 쇼핑품목

경남 여행에 대한 만족도 및 발전방안(6)

▪ 만족도▪ 기억에 남는 여행 방문지▪ 재방문 및 추천의사▪ 인상 깊었던 점▪ 불만사항▪ 경남관광발전을 위한 육성 장려 방안

기본항목 (4)

▪ 성별▪ 혼인상태▪ 교육정도▪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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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국인 경남 여행실태부문

조사내용(30) 조사항목

경남 여행경험에 관한 사항 (16)

▪ 경남 여행경험 유무

▪ 여행횟수

▪ 여행 방문지역 및 여행시기

▪ 여행목적

▪ 주요 여행 방문지

▪ 기억에 남는 여행 방문지

▪ 교통수단

▪ 경남 내 숙박일수(박)

▪ 숙박시설

▪ 여행 방문지 활동

▪ 경남 여행 시 먹은 음식

▪ 쇼핑품목

▪ 기억에 남는 이유

▪ 여행 정보원 및 참고한 인터넷 사이트

▪ 여행 동반형태 및 동반인원

▪ 1인당 여행경비

경남 여행에 대한 만족도 및 발전방안 (8)

▪ 만족도

▪ 재방문 및 추천의향

▪ 경남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

▪ 1년 내 경남 방문의향

▪ 1년 내 방문 의향 지역 및 여행 방문지

▪ 1년 내 경남을 방문하지 않을 이유

▪ 경남관광발전을 위한 육성 장려 방안

▪ 경남 이미지

기본항목 (6)

▪ 성별

▪ 가족관계

▪ 월 평균 가구 총 소득

▪ 연령

▪ 교육정도

▪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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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남도민 여행실태부문

조사내용(44) 조사항목

경남 여행경험에 관한 사항 (16)

▪ 경남여행 경험 유무
▪ 경남여행 횟수
▪ 경남여행 방문지역 및 여행시기
▪ 경남여행 목적
▪ 경남 주요 여행 방문지
▪ 기억에 남는 경남 여행 방문지
▪ 교통수단
▪ 경남 내 숙박일수(박)
▪ 숙박시설
▪ 여행 방문지 활동
▪ 경남 여행 시 먹은 음식
▪ 쇼핑품목
▪ 기억에 남는 이유
▪ 여행 정보원 및 참고한 인터넷 사이트
▪ 여행 동반형태 및 동반인원
▪ 1인당 여행경비

경남 여행에 대한 만족도 및 발전방안
(8)

▪ 만족도
▪ 재방문 및 추천의향
▪ 경남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
▪ 1년 내 경남 방문 의향
▪ 1년 내 방문 의향 지역 및 여행 방문지
▪ 1년 내 경남을 방문하지 않을 이유
▪ 경남관광발전을 위한 육성 장려 방안
▪ 경남 이미지

타 지역 관광에 관한 사항 (14)

▪ 국내여행 경험 유무
▪ 국내여행 횟수
▪ 국내여행 방문지역
▪ 기억에 남는 국내 여행 방문지역 및 방문지
▪ 국내여행목적
▪ 국내여행 동반형태
▪ 국내여행 시기
▪ 교통수단
▪ 국내여행 동반인원
▪ 국내여행 시 숙박일수(박)
▪ 숙박시설
▪ 기억에 남는 이유
▪ 1인당 여행경비
▪ 국내여행의 만족도, 재방문 및 추천의향

기본항목(6)

▪ 성별
▪ 가족관계
▪ 월 평균 가구 총 소득
▪ 연령
▪ 교육정도
▪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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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사설계 및 표본추출방법

가. 도내 주요 관광지 내국인 여행실태부문

○ 조사설계

모집단 ▪ 경남 시 군 대표 관광지를 여행한 만 15세 이상의 내국인 남 여

표본추출틀 ▪ 계절별 3,000명씩 총 12,000명

표본추출방법
▪ 시 군별 관광지중 전년도 관광객수에 의한 비례배분 후 조사지점을 선정한 후  
   단순무작위추출법(Simple random sampling) 

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대인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자기기입식조사  
   병행

조사기간

▪ 봄: 2008년 4월 26일 ~ 4월 30일
▪ 여름: 2008년 7월 31일 ~ 8월 4일
▪ 가을: 2008년 10월 16일 ~ 10월 21일
▪ 겨울: 2008년 12월 18일 ~ 12월 23일

○ 표본추출방법 

조사지점
선정

▪ 2007년 해당 월중 입장객이 많은 60곳을 선정하여 계절별 상황에 맞게 
   시군별 관광지 각 1곳 및 경남 주요 관광지 15곳을 선정

조사지점
표본크기

▪ 선정된 조사대상 지점의 2007년 해당 월 1개월간 총 입장객수를 모수로 
   관광지별 비율배분
▪ 단, 관광지별 비례배분결과 50명 미만의 표본수가 나올 경우 최소단위를 
   50명으로 한 후 전년 관광지별 비례배분

응답자 선정

▪ 표본추출 지침에 의해 만 15세 이상의 방문객 중 무작위로 선정하되, 
   아래와 같은 기준을 두고 선정
 - 관광행태별(개별여행, 단체여행 등) 표본 추출 한계수(數) 지정 등
 ․ 개별 단체 관광객 비율(단체 20% 이상)
 ․ 남 여 성별 비율(여성 30% 이상)
 ․ 연령 비율(각 연령대별 5% 이상)
 ․ 주중 주말 비율(주중 20% 이상)
 ․ 도민 기타 지역민 비율(기타 지역민 20% 이상)
 ․ 당일 숙박 비율(숙박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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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내 주요 관광지 외국인 여행실태부문

○ 조사설계

모집단 ▪ 경남 시 군 대표 관광지를 여행한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 남여 

표본추출틀 ▪ 계절별 200명 총 800명

표본추출방법
▪ 시 군별 관광지중 전년도 관광객수에 의한 조사지점을 선정한 후 
   단순무작위추출법(Simple random sampling)

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대인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자기기  
  입식조사 병행

조사기간

▪ 봄: 2008년 4월 26일 ~ 4월 30일
▪ 여름: 2008년 7월 31일 ~ 8월 4일
▪ 가을: 2008년 10월 16일 ~ 10월 21일
▪ 겨울: 2008년 12월 18일 ~ 12월 23일

○ 표본추출방법

조사지점
선정 및
응답자 선정

▪ 경남에서 2007년 해당 월 중 외국인 입장객이 많은 관광지 10곳을 선정하여
   상황에 맞게 3～5곳 선정
▪ 2007년 해당 월 1개월간 경남 관광지 총 입장객수를 모수로 관광지별 비율배분
 - 단, 관광지별 비례배분결과 30명 미만의 표본수가 나올 경우 최소단위를 30명으로  
   한 후 전년 관광지별 재 비례배분
▪ 표본 추출은 일정 기준 하에 임의로 추출함
 - 국가별(북미주권, 유럽권, 일본, 중국, 기타 등) 표본 추출 한계수(數) 지정 등 

다. 내국인 경남 여행실태부문

○ 조사설계

모집단 ▪ 전국(경남, 제주제외) 만 15세 이상

표본추출틀
▪ 통계청 ‘2005 인구주택 총조사’의 통계청이 이용하는 10% 
표본조사구를 제외한 조사구

표본규모 ▪ 2,040명
목표오차

▪ 전국 단위 자료에서의 허용오차 2~3%(95% 신뢰수준)
▪ 지역 단위 자료에서의 허용오차 5~10%(95% 신뢰수준)

조사기간 ▪ 2009년 3월 23일 ~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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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추출방법: 다단계 층화추출법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은 각각 1개 층,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은 각각 2개 층으로 구성하여, 총 21개 층을 만듦

1차추출

▪ 추출단위: 조사구

▪ 표본추출틀: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260,000개 전수조사구 중 통계청의 표본  

   조사구 26,505개를 제외한 233,495개의 일반조사구(표본조사구에서 집단시설 조사구  

   및 섬지역 조사구 제외) 중에서 조사구내 가구 수가 10개 이상인 일반조사구를 표본  

   추출틀로 활용

▪ 층화: 표본추출틀 내의 전체 조사구를 14개 광역시/도(경남 및 제주도 제외)로 층화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한 층별 인구수의 제곱근에 비례하도록 각 층에서  

   추출할 조사구수를 결정

▪ 각 층 내의 조사구를 일차적으로 주택특성(단독주택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연립및다세대주택조사구, 기타조사구)등으로 분류하고, 주택특성에 의한 분류  

   내에서 다시 행정구역번호와 조사구번호 순으로 정렬

▪ 각 조사구의 총가구원수를 조사구의 크기 측도로 함

▪ 각 층에서 조사구의 크기 측도에 비례하는 확률로 조사구를 계통 추출

2차추출

▪ 추출단위: 조사구

▪ 표본추출틀: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260,000개 전수조사구 중 통계청의 표본  

   조사구 26,505개를 제외한 233,495개의 일반조사구(표본조사구에서 집단시설 조사구  

   및 섬지역 조사구 제외) 중에서 조사구내 가구 수가 10개 이상인 일반조사구를 표본  

   추출틀로 활용

▪ 층화: 표본추출틀 내의 전체 조사구를 14개 광역시/도(경남 및 제주도 제외)로 층화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한 층별 인구수의 제곱근에 비례하도록 각 층에서  

   추출할 조사구수를 결정

▪ 각 층 내의 조사구를 일차적으로 주택특성(단독주택조사구, 아파트조사구,  

    연립및다세대주택조사구, 기타조사구)등으로 분류하고, 주택특성에 의한 분류  

   내에서 다시 행정구역번호와 조사구번호 순으로 정렬

▪ 각 조사구의 총가구원수를 조사구의 크기 측도로 함

▪ 각 층에서 조사구의 크기 측도에 비례하는 확률로 조사구를 계통 추출

3차추출

▪ 추출단위: 응답대상자

▪ 2차 추출에서 추출된 조사대상 가구 내에서 만 15세 이상 가구원 중 양력 생일이 

   가장 빠른 가구원을 응답대상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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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남도민 여행실태부문

○ 조사설계

모집단 ▪ 경남 거주 만 15세 이상

표본추출틀
▪통계청의 ‘2005 인구주택 총조사’의 경남 지역 조사구 중 통계  
  청이 이용하는 10% 표본조사구를 제외한 조사구

표본규모 ▪1,160명

목표오차
▪ 도 단위 자료에서의 허용오차 2~3%(95% 신뢰수준)
▪ 시 군 단위 자료에서의 허용오차 10~14%(95% 신뢰수준

조사기간 ▪ 2009년 3월 23일 ~ 3월 31일

○ 표본추출방법: 다단계 층화추출법

1차추출

▪ 추출단위: 조사구

▪ 표본추출틀: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경남 지역 17,852개 전수조사구중  

   통계청의 표본조사구 1,920개를 제외한 15,932개의 일반조사구(표본조사구에서  

   집단시설 조사구 및 섬지역 조사구 제외) 중에서 조사구내 가구수가 10개  

   이상인 일반조사구를 표본추출틀로 활용

▪ 층화: 표본추출틀 내의 전체 조사구를 20개 시/군으로 층화

▪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한 층별 인구수의 제곱근에 비례하도록  

   각 층에서 추출할 조사구수를 결정

▪ 각 층 내의 조사구를 일차적으로 주택특성(단독주택조사구, 아파트조사구,  

   연립 및 다세대주택조사구, 기타 조사구)으로 분류하고, 주택특성에 의한  

   분류내에서 다시 행정구역번호와 조사구번호 순으로 정렬

▪ 각 조사구의 총가구원수를 조사구의 크기 측도 함

▪ 각 층에서 조사구의 크기 측도에 비례하는 확률로 조사구를 계통 추출

2차추출

▪ 추출단위: 가구

▪ 1차 추출에서 추출된 각 조사구내 가구를 가구명부의 ID(거처번호와 가구번호)로 정렬

▪ 각 조사구에서 10가구를 계통 추출

▪ 접촉불능, 강력거절 등의 사유로 추출된 가구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인접가구를 대체가구로 선정하여 조사

▪ 정렬된 가구명부에서 조사가구로 추출된 가구의 바로 아래에 있는 가구를 대체  

   가구로 함

3차추출

▪ 추출단위: 응답대상자

▪ 2차 추출에서 추출된 조사대상 가구 내에서 만 15세 이상 가구원 중 양력생일이  

   가장 빠른 가구원을 응답대상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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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사 수행기관

○ 조사 의뢰기관: 경상남도(Gyeongsangnam-do)

○ 조사 수행기관: 경남발전연구원(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 조사 협력기관:동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내국인 경남 여행실태부문 및    

                  경남도민 여행실태부문 협조)

5. 대구광역시

  1) 조사목적

○ 대구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조사와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 

○ 대구광역시, 8개 구·군 관광정책 수립, 관광업계 시장 대응, 학계 및 연구  

   기관의 활용 등 효용성 있는 기초자료 제공 및 조사의 지속성 확보

○ 중장기적으로 대구관광 실태조사를 국가승인통계로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조사설계

○ 조사 대상 : 대구시 내 주요 관광지 방문 내․외국인       

○ 조사 규모: 내국인 2,000명, 외국인 1,000명 / 분기(계절)별 750명 내외 유효표본

  - 대구 관광객의 분기(계절별) 특성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조절

  - 관광지 방문객 수 및 권역을 고려, 대표 관광지를 조사지점으로 선정하되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대구공항, 동대구역,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를 포함

  - 유효표본 규모는 내국인 관광객 2,000명, 외국인 관광객 1,000명 이상으로 하며,  

    대구 관광객의 분기(계절)별 특성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조절

○ 설문지: 각 언어별 번역 및 검수 실시(영어, 일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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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수집: 훈련된 조사원이 조사대상에게 조사표를 작성하게 하는 자기기  

   입식 방법으로 실시

○ 표본추출방법: 분기(계절) 별 조사지점의 방문객 비율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

  - 국적별, 성별, 연령별 표본할당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의 경우 동일  

    국가 내 거주지를 고려하여 방문자가 해당국가 내 어느 지역 출신인지 분석하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조사 실시 기간: 2017년 4월 ~ 2018년 1월 (분기별 데이터 수집)

○ 조사 횟수 : 연 4회 (분기/계절별 1회 조사 실시) 

  - 분기별(계절별) 조사지점의 방문객 비율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

  - 연간 표본수를 고려하여 분기별 기본 표본수를 책정하고, 현장 상황 등에  

    따라 대구경북연구원과 협의하여 조사 실시 

  - 조사 회수는 분기(또는 계절) 별 1회 이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시하며,  

    연간 표본을 고려하여 분기별 기본 표본수를 책정하고,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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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내용

○ 내국인 관광객 주요 조사 항목

구 분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관 광
활 동

방문횟수 - 대구 방문횟수

방문목적 - 주요 방문 목적

정보입수 - 관광정보 입수수단 및 경로

체류기간 - 대구에 머무르는 시간

숙박여부 - 당일 /숙박여행(숙박 장소)

관광명소 - 대구방문 주요 관광지 및 좋았던 곳

주요활동 - 대구방문시 주로 한 활동

방 문 지 - 여행 첫 방문지 /최종 방문지

이용교통

- 대구 방문시 주이용 교통수단(열차,자가용)

- 대구 관광시 주이용 교통수단(버스,도시철도)

- 대구시티투어 이용여부 및 미이용 사유

여행비용 - 1인당 여행경비(항목별 경비 구분)

관광객유형 - 개별(동반자 수 및 동반자 유형), 단체

쇼    핑
- 쇼핑품목, 쇼핑방문지역, 불편사항 

- 관광기념품 구매경험 및 적정가격

음    식
- 방문 기간 동안 맛본 대구 특색음식

- 추천음식, 추천음식거리, 불편사항

축    제 - 체험축제 및 공연 ․ 콘서트 등 활동

관광안내소 - 이용여부, 이용서비스, 불편사항

평 가

만 족 도 - 관광객 총 만족도 및 분야별 만족도

재방문의향 - 재방문의향 유무

불편 사항 - 불편 또는 개선할 사항

관광이미지 - 대구 관광이미지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
- 거주지, 성별, 연령, 결혼여부, 직업,

 가구월평균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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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관광객 주요 조사 항목

구 분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관광활동

체류기간
- 한국체류기간/대구 체류기간

- 한국여행시 방문했던 모든 도시별 체재기간

입출국경로 - 입국도시/출국도시

방문목적 - 주요 방문 목적

정보입수 - 관광정보 입수수단 및 경로

동행 - 대구방문시 동반자 유형

방문횟수 - 대구방문 횟수

여행형태 - 개별/패키지/에어텔 등

관광명소 - 대구방문 주요 관광지 및 좋았던 곳

주요활동
- 대구방문시 주로 한 활동

-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여행비용 - 1인당 여행경비(항목별 경비 구분)

쇼    핑 - 쇼핑장소, 쇼핑품목, 쇼핑만족도

출입국불편사항 - 출입국 수속 만족도

교통수단

- 타 도시에서 대구로 이동 교통수단

- 대구시내 이동 교통수단

- 대구시내 교통수단 만족도

숙박편의 - 대구 체류시 이용 숙박시설/만족도

음식
- 방문 기간 동안 맛본 대구 특색음식

- 추천음식, 추천음식거리, 불편사항

축제 - 체험축제 및 공연 ․ 콘서트 등 활동

관광안내소 - 이용여부, 이용서비스, 불편사항

평    가

만 족 도 - 관광객 총 만족도 및 분야별 만족도

재방문의향 - 재방문의향 유무/재방문의향 없음 이유

불편사항 - 불편했거나 어려웠던 점

대구물가 - 대구 물가수준에 대한 의견

대구이미지 - 방문 전후 이미지

인구통계학적특성
- 국적, 현재 거주 국가 및 도시

- 성별, 연령, 결혼여부, 직업, 가구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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