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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between wetland visitors' consciousness of ecology and

their needs and thereby, provide for some effective measures to manage them. For this purpose, 3 study points were set

up: "wetland visitors' consciousness of ecology and their needs", "differences of such consciousness depending on their

demographic variabl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consciousness and their needs". To this end, Upo Wetland visitors

were surveyed for an empirical analysis. The visitors' awareness about ecology was measured with Dunlap's 15-item NEP

Inventory, while their needs were analyzed in reference to Maslow's 7-Step Human Desire Ladder. The survey was conducted

at Upo Wetland for 3 days, and as a result, a total of 228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visitors' consciousness of ecology and their needs

were higher than the normal level. In terms of their consciousness of ecology, their awareness of the ecological crisis potential

and anti-humanism was highest. In terms of their needs, the aesthetic need was highest, followed by the cognitive one.

On the other hand, the needs for self-achievement and self-esteem were lowest; except them, the higher the needs were

positioned at Maslow's ladder of desire, and subjects were more responsive to them.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ubjects' consciousness of ecology and their needs, it was found that the correlation was negative in some

sub-areas, while being positive in other sub-areas. After all, the ratio of the sub-areas having a positive correlation was

as 3 times high as that of the sub-areas having a negative correlation. Even as for the correlation coefficient values, they

were higher in the positive sub-areas, which suggests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wetland visitors' consciousness of ecology

and their needs were positive, although at a lower level, in overall terms. As a result of comparatively analyzing visitors'

needs by dividing them into 3 sub-groups depending on the levels of their consciousness of ecology,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ir consciousness of ecology was, their needs were higher.

Overall, wetland visitors' awareness of ecology was higher than the normal level, and it was estimated that such awareness

would continue to increase. Hence,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ir needs, particularly, their aesthetic and cognitive ones would

continue to increase, too. Accordingly, it is deemed important to manage the wetland landscape making use of its visual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160 정재만․오정학․김진선

148 한국조경학회지 제 41권 6호(2013년 12월)

resources, while continuing to provide the visitors with the contents fulfilling their need for knowledge.

Key Words: New Ecological Paradigm(NEP), Attitude, Behavior, Aesthetic Needs, Cognitive Needs

국문초록

본 연구는 습지 방문객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그들의 생태의식과 욕구구조의 연관성 규명을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습지방문객의 생태의식과 이용욕구수준의 파악’, ‘방문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생태의식에 미치는 효과’,

‘생태의식과 이용욕구와의 연관성 규명’을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은 우포늪 방문객 대상의 설문조사로 진행하

였다. 방문객의 생태의식은 던랩(Dunlap)의 15개 NEP 척도로 측정하였고, 이용욕구는 매슬로우(Maslow)의 7단계 욕구를

활용했다. 우포늪에서 3일간 조사한 끝에 총 228부의 설문지를 확보하여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방문객들의 생태의식과 이용욕구는 보통 이상의 높은 수준이었다. 생태의식에서는 생태위기 가능성과

반인간주의에 대한 반응이 높았다. 이용욕구에서는 심미적 욕구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인지적 욕구였다. 자아실현

욕구와 자존의 욕구는 가장 낮았는데, 이 둘을 제외하면 대체로 욕구 위계가 높을수록 높은 반응을 보였다. 생태의식과

이용욕구는 상관성 분석 결과, 부(－)적 상관과 정(+)적 상관이 섞여 있었으나, 정적 상관의 비율이 3배 이상 높았다.

상관계수도 정적 상관계수가 더 높게 나타나, 생태의식과 이용욕구는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방문객의 생태의식에 따라 상중하의 3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이용욕구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생태의식이

높을수록 이용 욕구도 높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 습지 방문객의 생태의식은 보통 이상의 높은 수준인데,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었다. 따라서 이용욕구

또한 계속 높아질 것이며, 특히 심미적 욕구와 인지적 욕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습지의 시각적 자원을 활용한

경관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방문객의 지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생태적 패러다임, 태도, 행태, 심미적 욕구, 인지적 욕구

Ⅰ. 서론

개발과 보존을 같이 이루려는 움직임은 1972년 스톡홀름의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비롯된다. 그 뒤 1986년 세계환경개발위

원회(WECD)가 ‘우리들의 미래(Our Common Future)’란 보

고서를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

이 처음 소개되었다. 1988년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다짐하게 되었고,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

의(UNCED)는 환경분야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개발과 보

존의 양립적 가치 추구에 대한 탐색적 태도에서 벗어나, 본격

적으로 ESSD를 범세계적으로 실현하기로 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국내에도 옮겨져 람사르 협약 가입(1997)

을 기점으로 습지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빠르게변화하기 시작

했다. 마침내 1999년 습지보전법이 마련되어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었다. 이와 함께습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빠르게

바뀌어갔다. 해마다늘어나는 습지보호지역방문객 수가 그러

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우포늪, 순천만과 같이 규

모가큰 습지에는 사철 내내 많은 방문객이 몰리고 있다. 학생

들과청년층, 중장년층이 고르게찾고 있으며, 경관감상과 생태

관찰 등의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습지와 같은 생태방문객은 일반 여가활동객과는 다른 특성

을 지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동기나 욕구로는 안정성

과 존경심보다 자극이나 성취감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Diamantis, 1998: 517-518),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고 혼잡한

것을 싫어하는 대신 새로운 것을 학습하려는 욕구가 있다

(Kusler, 1991). 그들은 자연체험과 생태학습, 새로운 경험, 새

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선호했는데(Meric and Hunt, 1998), 훼

손되지 않은 자연 경험과 희귀한 동식물 관찰, 지역사회에 대

한 경제적 지원, 모험에 대한 도전으로 자기 자신의 신념을 강

화시키는 성향도 있었다(Crossley and Lee, 1994). 특히 오지

방문객은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거주환경과 원시적인 자연환경

에 대한 탐구의식이많았다(Johnston, 1990: 2-5). 당연히 그러

한 과정에서안락감, 사치스러움, 안정감에 대한 욕구는 일반인

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Eagles, 1992). 따라서 이들은신체적

으로 다소 힘들더라도 정신적인 자기계발과 새로운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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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성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습지방문객을 대상으로 이들

의 생태의식을 측정하여 그 특성을 밝히고, 차별화된 욕구를

찾아내고자 한다. 나아가서 욕구와 생태의식의 연관성 파악에

최종적인 연구의 목적을두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습지방문

객의 내면에잠재된동기의식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방문 습

지에 대한 이용욕구와의 연관성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그 결

과는 습지 유지관리정책에 보다 효율성을 높이는 기초자료로

서의 쓰임새가 기대된다.

Ⅱ. 욕구와 생태의식

1. 던랩의 NEP 척도

현 세기최대 관심사의 하나는 환경과 생태보존 문제일 것이

다. 그만큼 산업혁명과 근대화는 환경․생태위기를 전지구적

문제로 확산, 가속화시켰다. 그런점에서근대는 기술주의적혹

은 기술공학적 합리성이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정당성으로 자

리하는 시기이기도 했다(Kim, 1988: 103). 그때문에 생태의식

의 뿌리인 환경에 대한 관심이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한다. 19

세기 중반 미국의 에머슨과 소로를 비롯한 초월주의자들은 자

연친화적 내용을 담은 저작과 숲속 생활로 환경운동의 초기적

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때이들은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살

며, 글로써 자연을 찬미하였다.

20세기 유럽의 하이데거(1962)는 기술의 본질을 필요에 따

라 자연을 조작하고 가공하는 공작(Ge-stell)으로 정의하며, 서

Table 1. Revised New Ecological Paradigm(NEP) scale

No. Items Type

1 We are approaching the limit of the number of people the earth can support. Reality of limits to growth

2 Humans have the right to modify the natural environment to suit their needs. Antianthropocentrism

3 When humans interfere with nature, it often produces disastrous consequences. Fragility of nature's balance

4 Human ingenuity will insure that we do NOT make the earth unlivable. Rejection of exemptionalism

5 Humans are severely abusing the environment. Possibility of an eco-crisis

6 The earth has plenty of natural resources if we just learn how to develop them. Reality of limits to growth

7 Plants and animals have as much right as humans to exist. Antianthropocentrism

8 The balance of nature is strong enough to cope with the impacts of modern industrial nations. Fragility of nature's balance

9 Despite our special abilities, humans are still subject to the laws of nature. Rejection of exemptionalism

10 The so-called "ecological crisis" facing humankind has been greatly exaggerated. Possibility of an eco-crisis

11 The earth is like a spaceship with very limited room and resources. Reality of limits to growth

12 Humans were meant to rule over the rest of nature. Antianthropocentrism

13 The balance of nature is very delicate and easily upset. Fragility of nature's balance

14 Humans will eventually learn enough about how nature works to be able to control it. Rejection of exemptionalism

15 If things continue on their present course, we will soon experience a major ecological catastrophe. Possibility of an eco-crisis

Source: Dunlap et al., 2000

구의 인간중심 세계관 극복을 주창했다. 그 역시 종종 숲속의

오두막에 들어가서 집필활동을 한 것으로 볼때상당한 생태의

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사상은 한스 요나스(Hans

Jonas)나돈 아이디(Don Ihde) 등의 생태윤리학자들에게 전승

되었다.

1950년 전후로 논평가들과 자연과학자들은 인간 행동이 자

연환경을 손상시키는 데 주목하여 그 경로들을 체계적으로 조

사하기 시작했다(e.g., Carson, 1962; Osborn, 1948). 1970년대

에 ‘환경문제’는 비로소 서구의 정책의제에서윗자리를차지했

고, 미국에서는 환경사회학 연구가 활기를 띄게 되었다. 이 시

기 환경사회학자들은 점점 심해지는 환경문제를 보며, 환경에

대한 사람들 인식 분석의 도구로써 환경태도(Environmental

Attitude: E.A.)에 주목했다. 사용가능한 환경태도 척도들은

많지만, 연구자들은 3개척도만이널리사용되어왔다는데일치

된견해를보인다(Dunlap and Jones, 2003, Fransson and Garling,

1999). 이들 척도는 생태학 척도(Maloney and Ward, 1973;

Maloney, Ward, and Braucht, 1975, 환경문제척도(Weigel and

Weigel, 1978), 그리고NEP척도(Dunlap and Van Liere, 1978;

Dunlap, Van Liere, Mertig, and Jones, 2000)이다.

던랩과 벤 리에르(Dunlap and Van Liere)는 생태학 척도와

환경문제 척도는 새로운 환경문제들이 대두됨에 따라, 시대에

뒤떨어진 특정 환경 주제들에 관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식하여, 1978년 NEP(New Environmental Paradigm) 척도를

발표했다. 이 척도는 리커트 척도로 된 세 영역의 12개 문항으

로 구성되었는데, 8개는친환경적 문항이며, 4개는 반환경적 문

항이었다. 그 뒤 2000년에 던랩과 그의 동료들은 이를 보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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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NEP(New Ecological Paradigm) 척도를 제시한 뒤, 개

정된 NEP 척도는 생태적 세계관의드넓은 측면들을 다룬다고

강조했다(Dunlap et al., 2000). 수정된 NEP 척도는 이름에 그

이전의 ‘환경적(environmental)'을 ’생태적(ecological)'으로 바

꾼데서 알 수 있듯이, 생태를 더많이강조한 5개영역의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Table 1처럼 5개 영역은 성장의 한계성,

반인간중심주의, 자연균형의 취약성, 예외주의의 거부, 생태위

기 가능성으로 구성한 뒤, 이와 연관된 측정문항을 3개씩설정

하였다. 8개 홀수 문항에 대한동의와 7개짝수 문항에 대한 비

동의는 친NEP 반응을 나타내며,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다. 이

척도는 1978년의 NEP 척도와 함께환경태도 척도로써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생태적 세계관을담고 있어 본 연구의 측

정척도로 사용하였다.

2. 매슬로우의 욕구의 위계

욕구는 사회심리학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심리적 동인으로

설명하며, 인간 행동의 동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때로는 충

동이라고도 하는데, 유기체로서의 인간이 내부적으로 어떤 결

핍이나 과잉현상이 생길때정상상태로 되돌아 가고자 하는 움

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Ko, 2000). 욕구 이론은 대체

로 머레이(Murray)와 매슬로우(Maslow)의 이론으로 나눠진

다. 머레이는 욕구(need), 압력(press), 주제(theme)라는 개념

으로 인간행동을 설명했는데, 인간의 욕구와 환경의압력이 행

동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즉, 각 개인은 욕구에 의해 충동되고

압력에 의해당기어진다는 것이다(Lee, 1983: 208). 따라서 행

동은 욕구와 압력의 상호작용 결과로 볼 수 있다. 그가 구분한

생리적 욕구(1차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2차적 욕구)는 사회

심리학에서 욕구의 기초이론을 형성한다.

매슬로우(1954)는 욕구를 타고난 것으로 봤는데, 강도와 중

요성에따라 5단계로분류했다. 생리적욕구(physiological needs),

안전욕구(safety needs), 애정과 소속욕구(love and belonging-

ness), 자존의 욕구(esteem needs), 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

zation)가 위계를 이룬다. 각 욕구는 하위단계가 어느 정도 채

워졌을때비로소 상위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5단

계 욕구는 인간의 학습행동과 예술행위는 설명할 수없다는 한

계가 있었다. 그래서 매슬로우(1970a)는 인지적 욕구(cognitive

needs)와 심미적 욕구(aesthetic needs)를 별도의 욕구로 제시

했다. 인지적 욕구는 모르는 것을 이해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지식과 이해, 호기심, 탐험, 의미 추구 등이 있다. 심

미적 욕구는 자연과 예술에서의 아름다움과 조화, 균형, 질서,

모양 등이다. 이 두욕구가 충족되어야 자아실현에 이를 수 있

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욕구의 위치는 자아실현 욕구 하위에

위치한다.

Figure 1. Adapted 7 level hierarchy of needs diagram Maslow's

theory

7단계 욕구에서 하위 4단계는 결핍욕구, 상위 3단계는 성장

욕구로 분류된다(Figure 1 참조). 성장욕구는 메타욕구(meta

needs)라고도 하는데, 결핍욕구처럼채워지면동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많이 채우려는강한동기가 계속 일어난다. 매슬

로우는 ‘결코완전히 채울 수없으며, 오히려 더많이 채우려는

강한 동기가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욕망’의

속성과 비슷한 것으로 보여 진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설정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생태의식을 측정하는 던랩의

NEP 척도는 단계적으로 척도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초기의 문

제점을 상당 부분 개선하였다. 그로 인해 많은 선행연구에서

환경의식 측정에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2000년에 개정

된 NEP척도는 기존의 포괄적인 환경에서좀더 ‘생태’에 비중

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포늪과 같은 보존지향적 생태공간의

이용자 의식구조 규명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가 가진 기본적 생태의식은 신념화되어 태도나 행동

에 일정한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우포늪 이용자의 생태의식이 이용욕구(needs)와 어떠한 연관

성이 있으며, 어떠한 상호관계가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사용한 매슬로우의 7단계 욕구구조는 기존의 5

단계 욕구에 비해 인지적 욕구와 심미적 욕구가 추가되었기에,

보존적 생태공간이 가진 관찰 및 학습 욕구 측정에 일정한 효

용성을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선행연구검토와 이론적 배

경을 토대로 앞에서 제시된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우포늪 이용자의

생태의식과 욕구의 위계구조는 어떠한 수준인가? 둘째,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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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배경변수로서 생태의식에 어떻게 작

용하는가? 셋째, 생태의식과 이용욕구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으

며, 생태의식에 따라 이용욕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측정척도 및 설문 설계

본 연구는 설문조사로 실증분석을 하기 위해 먼저 선행연구

에 대한 검토와 조사대상지의 현황조사를 거친 뒤, 설문 초안

을 설계하였다. 설문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욕구, 생

태의식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응답자의

욕구 및 생태의식을 이루는 주요한 배경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소득수준, 동행자로 구성하여

명목척도와 서열척도를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욕구 측정은 매슬로우의 7단계 욕구 위계를 활용

하였다. 특히 기존의 5개 욕구 위계에서 추가된 인지적 욕구와

심미적 욕구는 습지탐방이 생태교육․학습의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 인지적 욕구와,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볼 수 있다는 점

에서 심미적 욕구와 연결될 수 있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매슬로우가 제시한 각 욕구별 열쇠말을 바탕으로 생태방문객

이라는점을감안하여 고안된 욕구별측정문항은 Table 2와 같

다. 질문 방식은 강한 부정에서 강한 긍정으로 이어지는 리커

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생태의식은 15문항으로 구성된 던랩의 NEP 척도를 사용하

였다. 각 문항은 Table 1과 같이 하여 5개 하위영역과 친생태

적․반생태적 질문이 고르게 섞이도록 조합하였다. 측정은 욕

구와 마찬가지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설문 초안을 작성한 뒤, 조사 대상지에

서 방문객 20명 대상의 예비조사로 설문문항에 대한 이해도와

용어 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문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거쳐 본 조사용 최종 설문을 확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는 2012년 10월 5~7일간 우포늪에서 진행하였는데,

요일에 따른 응답자 편의를 막기 위해 금~일요일의 3일간 실

Table 2. Measurement items of needs

Level Measurement items

1 Rest and activity

2 Promotion of health and emotion stability

3 Emotional communion and promote friendship with company

4 Inspire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pride in explore ecological sites

5 Study wetland for satisfy cognitive needs

6 Observing the beauty of nature

7 Commune with nature in pursuit of self-actualization

시하였다. 표본의모집단은 ‘조사기간 내 우포늪을 이용하고 나

오는 만 19세 이상의 남녀성인’으로 설정하였다. 조사원으로는

정신적으로 본 조사에 대해 이해가 가능한 대학생 3명을 사전

교육 뒤에 투입하였으며, 연구자가 조사감독(supervisor)을 하

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오후 12시부터우포늪 탐방을마치

고, 주차장으로 빠져나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하

여 면담 방식으로 조사했다.

무작위 선정은 주 출입구에서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방문객

을 특정한 지점을 정해 일정 간격별로선별하는 방식의 계통추

출법(systematic sampling)을 사용했고, 대상자가 조사에 거부

할 때는 그 다음 통과자로 대신했다. 설문작성은 응답자가 직

접작성하는 자기기입법으로 하였으며, 협조 유도를 위해 응답

자에게는 소정의답례품을 증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

사 기간 중 총 250명으로부터 설문을 받았다. 회수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내용을 검토하여 불성실한 응답을 뺀 뒤 총 228부의

설문지를 최종 유효표본으로 본 분석에 사용했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 소프트웨어인 SPSS(ver.15.0)로 처리하

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태의식, 욕구수준등의 기술통

계는빈도분석과평균값분석을 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등으로 표본의 전체적인 분포경향을 분석했다. 생태의식

측정을 위한 던랩의 NEP 척도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그

이론적타당성이보고되었으므로, 크론바흐의알파값(Chronbach's

alpha) 분석으로 5개 하위영역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는신뢰

성 분석을 거쳐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생태의식 비교와 생태의식수준별욕구

구조 비교는 비교집단별 평균값 차이에 대해 t-검정과 분산분

석(ANOVA)으로 그 유의도를검정하였다. 생태의식과 욕구구

조의 연관성 분석은 상관성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

하였다. 한편, 분석 결과에 대해 통계적인 유의도 검정이 필요

한때에는 사회과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0.05의 유의수준

을 기준으로 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성별, 나이, 학력등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과 같

다. 남녀비는 47.1:52.9로서 비교적균등한 분포를 보였다. 나이

는 30대(32.0%)를 중심으로 40대(25.4%), 50대(20.2%), 20대

(14.0%)의 순으로 분포했다. 20대를 제외하면 대체로 일반적

인 인구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다. 20대 비율이 낮은 것은 젊은

층인구가많지않은 지방 소도시의 특성과불편한 대중교통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심에서접근이 용이한순천만

방문객을 조사한 이동근 등(2010)의 연구에서는 20대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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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으나, 같은 우포늪을 조사한 김진 등(2011)의 연구에서는

30대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대졸(54.9%)과 대학원졸(10.6%)

이 전체 표본의 2/3에 가깝게 나타나, 학력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생태방문객의 교육수준이 높다는 국

내외의 보고(Weiler and Richins, 1995; Meric and Hunt, 1998;

Roh, 2004; Seo, 2005)와 부합된다.

직업은 주부(21.9%)를 빼면, 사무․기술직(20.2%), 전문직

Table 3. Us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Frequency Percent(%)

Gender
Male 107 47.1

Female 120 52.9

Age

20's and younger 32 14.0

30's 73 32.0

40's 58 25.4

50's 46 20.2

60's and older 19 8.3

Academic

background

Middle school or lower 9 4.0

High school 69 30.5

College 124 54.9

Graduate school 24 10.6

Occupation

Managers 17 7.5

Professionals 44 19.3

Office workers 46 20.2

Factory workers 9 3.9

Sales and services 18 7.9

Students 14 6.1

Housewives 50 21.9

Retired or jobless 8 3.5

Others 22 9.7

Income level

(monthly)

Less than 2 million won 36 16.1

2 million~3.5 million won 93 41.5

3.5 million~5 million won 54 24.1

5 million~6.5 million won 22 9.8

More than 6.5 million won 19 8.5

Company

None 8 3.5

Family members, relatives 123 54.4

Friends, lovers 62 27.4

Neighbors 31 13.7

Others 2 .9

Preferred

activities

Trekking 115 50.7

Observation of migratory birds 53 23.3

Recording of the scenes 27 11.9

Observation of aqua ecology 14 6.1

Observation of plants 12 5.3

Eco-tourism 6 2.6

Total 228 100.0

(19.3%)의 비중이 커서, 고학력자가많이 집계된 것과잘연관

된다. 주부층 비율이 높은 것은 가족형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

측케 하는 항목이다. 월소득은 200~350만 원(41.5%)과 350~

500만 원(24.1%), 200만 원 미만(16.1%)의 순이었다. 동행자

로는 ‘가족․친지(54.4%)’가 가장많아, 역시 가족형 방문이많

음이 직업분류에 이어 확인되고 있다.

이용자들이선호하는 활동으로는 ‘탐방로트레킹(50.7%)’ ‘철

새관찰(23.3%), 경관촬영(11.9%)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정해

진 관찰코스를 돌면서 철새를 관찰하거나 경관을 감상하는 유

형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생태의식과 욕구수준

5개영역 15개 문항의 NEP 평균값과 응답자 특성별비교결

과는 Table 4와 같다. 반NEP 질문은 역산하여 수치가 높을수

록 친생태적 반응을 나타내는데, 5개 영역의 전체적인 반응은

3.02~3.81이다. 각 평균값이 리커트 5점 척도의 중립척도(3)

이상이므로, 5개 영역에서 모두 친생태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생태위기 가능성(3.81)에 가장 크게 반응했고,

반인간중심주의(3.69)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 예외주의의 거부(3.02)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이었다.

즉, 생태위기 가능성에 대해 가장크게 공감한 반면, ‘예외주의

의 거부’는 중립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경향

은최근의 기후온난화등으로 ‘생태위기’에 대해 상당한 경각심

을 가진 반면, 인간의 기술문명에 대해서도 일정한 믿음을 가

진 것으로 보인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생태의식 비교에서는 성별과 학력별

비교에서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에서

는 2개 영역에서 유의한차이가 있었다. 특히 학력별비교에서

는 4개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력이 친생태성을 가름

하는 가장큰배경변수로 판단된다. 학력이 높을수록친생태성

이 높아 환경생태에 대한 지식이 생태의식에 가장크게 작용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 분석에서는 5개 영역에서 모두 여자의 생태의식이 남

자보다 높았으며, 그 중에서 반인간중심주의, 자연균형의 취약

성, 생태위기 가능성의 3개영역에서 그차이가 유의하였다. 특

히 생태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한층 더 뚜

렷하여(p<0.01), 이에 대한 인식차이가큰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이별 비교에서는 대체로 나이가 적을수록 생태의식이 높았

으나, 그차이는크지않았다. 예외주의의거부와 반인간중심주

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두 20대 이하 집단이 가장

높고, 50대 이상 집단이 가장 낮았다. 환경생태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나이가 적을수록 관련교육을많이받았을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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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the ecological consciousness b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Unit: mean(S.D.)

Consciousness of ecology

TotalReality of limits

to growth
Antianthropocentrism

Fragility of

nature's balance

Rejection of

exemptionalism

Possibility of

an eco-crisis

Total
3.37

(.65)

3.70

(.76)

3.40

(.65)

3.03

(.58)

3.82

(.67)

3.46

(.66)

Gender

Men
3.37

( 77)

3.71

(.75)

3.32

(.65)

3.06

(.61)

3.76

(.70)

3.44

(.50)

Female
3.47

(.48)

3.92

(.68)

3.53

(.68)

3.09

(.48)

4.06

(.56)

3.61

(.33)

t 1.072 2.001* 2.072* .305 3.192** 2.669**

Education

≧ Middle school
2.94

(.66)

3.09

(.53)

3.06

(.44)

2.59

(.51)

3.70

(.41)

3.08

(.38)

High school
3.25

(.65)

3.53

(.73)

3.36

(.59)

2.96

(.62)

3.69

(.73)

3.36

(.39)

College ≦
3.42

(.65)

3.81

(.72)

3.42

(.67)

3.07

(.55)

3.91

(.65)

3.53

(.43)

F 4.368* 8.591** 1.733 4.276* 3.376* 9.568**

Age

≧ 20‘s
3.43

(.82)

3.87

(.61)

3.25

(.57)

3.29

(.52)

3.69

(.82)

3.51

(.42)

30's
3.43

(.61)

3.71

(.73)

3.43

(.64)

3.03

(.59)

3.93

(.67)

3.51

(.44)

40's
3.25

(.68)

3.79

(.75)

3.41

(.69)

2.98

(.60)

3.87

(.71)

3.46

(.49)

50's ≦
3.27

(.60)

3.51

(.76)

3.39

(.63)

2.92

(.55)

3.74

(.56)

3.36

(.36)

F 1.519 2.953* .752 3.998** 1.901 1.914

*P<0.05, **P<0.01

응답자들의 욕구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7개 욕구의 위계별

로평균값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심미적 욕구(4.12)

가가장 높았고, 인지적 욕구(3.83), 애정및소속의 욕구(3.79),

안전의 욕구(3.74), 생리적 욕구(3.72), 자존의 욕구(3.20), 자

아실현 욕구(3.00)의 순이었다.

인지적 욕구부터 성장욕구 임을 고려할 때 자아실현 욕구를

제외하면 성장욕구가 결핍욕구보다 높게 나타나, 응답자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욕구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심미

적 욕구는 유일하게 4.0을넘었을뿐아니라, 그 다음순서인 인

지적 욕구(3.83)와도 0.29의 적지않은 격차를두고 있다. 따라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needs

Needs Mean S.D.

1. Biological and physiological needs 3.72 .80

2. Safety needs 3.74 .80

3. Love and belongingness 3.79 .84

4. Esteem needs 3.20 .92

5. Cognitive needs 3.83 .91

6. Aesthetic needs 4.12 .86

7. Self actualization 3.00 .90

서 응답자들은 심미적 욕구수준이 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지적 욕구(3.83)는 두 번째로 높았는데, 생태학습 및 습지

관찰등의 목적이 많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조사 표

본을 비롯한 생태방문객들의 교육수준이 대체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외 연구에서도 문화적으로 상이한 거주

환경과 원시적인 자연환경을 이유로 생태방문객은 대개 오지

방문을 원한다고 보고되고 있어(Johnston, 1990: 2-5), 보편적

으로 지적 탐구의식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 같이온동행자와의 정서적 교감과친교에서오는 ‘소

속감과 애정욕구’, 조용하고 오염되지 않은 장소가 주는 건강

증진및정서적안정에 의한 ‘안전의 욕구’, 휴식및신체활동을

통한 ‘생리적 욕구’도 일정 비율을 차지했다. 다만, 이 세 가지

욕구는 우포늪에서만 효과적으로 충족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여가활동지로서의 일반적인 욕구로 보이며, ‘심미적 욕구’와

‘인지적 욕구’보다는 우포늪과 부합도가 낮은 욕구로평가된다.

생태탐방의 성취감과 자긍심 고취와 같은 ‘자존의 욕구’는

3.20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자존의 욕구는 대개 사

회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는 활동이거나 진입장벽등이 있을

때심리적 자긍심을 유발할 수 있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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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과 일정한 거리가 있는 ‘습지탐방’과는 그 부합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이는 ‘습지 탐방’의 특징적 현상이

라기보다, ‘옥외여가활동’의 전반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옥외

여가활동에서 자존의 욕구는 그 원래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이

타성이강한 ‘공적 활동’에 한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

다. 생태방문객과 일반적인 여가활동자의 욕구를 비교한 강미

희(2002)의 연구에서도 자존의 욕구를 나타내는 ‘존경/성취’는

다른 6개 욕구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국외의 연구에도 생태방

문객은 안정성과 존경심보다는 자극이나 성취감에 가치를 더

부여한다는 연구 결과((Diamantis, 1998)가 보고된 바 있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3.0으로서 가장 낮았다. 강미희(2002)의

연구에서도 7개 욕구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었기에,

일반적인 반응으로 판단된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매슬로우의

욕구의 위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대상 활동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 중요한 욕구이다. 따라서 보다 자세히 그 분포

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별로 제일 반응이 높은 욕구를 집계해

보았다. 응답자에 따라 최고 반응을 보인 욕구의 개수가 다를

수 있어 중복응답으로 집계했다. 그 결과, Table 6과 같이 자아

실현의 욕구는 전체 응답자의 8.0%에서 가장 높은 반응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보면, 매슬로우는 상위 1%의 사람

Table 6.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the needs

Needs Frequency
Percentage

(%)

Plural

response(%)

1. Biological and physiological needs 75 14.2 35.4

2. Safety needs 81 15.3 38.2

3. Love and belongingness 85 16.1 40.1

4. Esteem needs 30 5.7 14.2

5. Cognitive needs 99 18.7 46.7

6. Aesthetic needs 142 26.8 67.4

7. Self actualization 17 3.2 8.0

Total 529 100.0 249.5

Table 7. Correlation between ecological consciousness and needs

Consciousness of ecology

TotalReality of

limits to growth
Antianthropocentrism

Fragility of

nature's balance

Rejection of

exemptionalism

Possibility of

an eco-crisis

1. Biological and physiological needs .049* .062* .290** .076* .244** .217*

2. Safety needs .074 .095 .148* －.008 .135* .138*

3. Love and belongingness .102 .053 .225** －.036 .181** .162*

4. Esteem needs －.004 －.111 .058 －.097 .017 －.043

5. Cognitive needs .092 .141* .156* －.025 .301** .208**

6. Aesthetic needs .023 .212** .166* .017 .265** .215**

7. Self actualization .043 －.104 .007 －.185** .022 －.062

*P<0.05, **P<0.01

들만이 자기실현인이라고 했고(Maslow, 1970b), 쇼스트롬은 상

위 5%안에 속하는사람을자기실현인이라고 보았다(Shostrom,

1973). 따라서 상위 8%에 달하는 자아실현 욕구 비율은 적지

않은 수준으로평가할 수 있다. 물론, 다양한 함의를 가진 ‘자아

실현’의 의미적 특성상 측정오차가 있을 수 있겠으나, 최소한

습지방문객의 자아실현 욕구가 낮다고 볼 수는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3. 생태의식과 욕구의 연관성

생태의식과 욕구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5개의 생

태의식영역과 7개욕구위계간상관성분석을하였다. 그결과는

Table 7과 같으며, 산출된 42개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185~

.301의 범위 안에 있다. 그 중 10개가 음(－)의 상관관계이고,

32개가 양(+)의 상관관계였다. 따라서 생태의식과 7개 욕구간

의 상관관계는 상당수의 정(+)적 관계와 일부 부(－)적 관계

가 섞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10개의 부적 상관계수는 그

중 7개가 0.1 미만일 정도로 상관성의 정도가 매우 낮아 거의

중립 수준으로 평가되기에 정(+)적 관계의 비중이 훨씬 높다

고 볼 수 있다.

생태의식합계치를 기준으로 하면 생리적 욕구(.217)와 심미

적 욕구(.215), 인지적 욕구(.208)의 상관성이 2.0 이상으로 나

타나, 상대적으로 그 상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생태위기 가능성-인지적 욕구(.301), 자연균형의취약성-

생리적 욕구(.290), 생태위기 가능성-심미적 욕구(.265)의 관계

에서 상관관계가 높았는데, 모두 정(+)적 관계였다. 5개의 생

태의식 영역 중에서는 생태위기의 가능성과 자연균형의 취약

성이 7개 욕구위계와의 상관성 크기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또

한 모두 정(+)적 관계였다.

생태의식 중에서 예외주의의거부와 반인간중심주의는 각각

자아실현의 욕구와 자존의 욕구와 부(－)적 상관관계였고, 그

크기는 －.097~－185였다. 자존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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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자신(인간)의 자의식과 관련된 공통점이 있다. 반면, 반인

간중심주의와 예외주의의 거부는 인간을 특수한 존재가 아닌

생태계의 한 일원으로 보는 시각과 연관되기에 부(－)적 관계

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의식과 욕구의 전체적인 연관성이 어느 정도 드러남에

따라 2차적으로 생태의식에 따른 욕구 차이를 파악코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응답자를 생태의식에 따라 상중하의 세 집단으

로 나누었다. 분류 기준은 전체평균값의최저값(1.8)과최고값

(5.0), 중간값(3.4)을 확인한 뒤, 중간값을 기준으로등간격으로

나누어 3.0 이하를 하위집단, 3.8 이상을 상위집단으로 구분했

다. 그에 따른분류된 상위 46명, 중위 150명, 하위 32명을 분산

분석(ANOVA)으로 7개 욕구의 위계별 차이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8과 같으며, 대체로 생태의식이 높을수록

욕구 수준도 높은 경향이 있었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

정및소속의 욕구, 인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에서 집단간차이

가 유의하였다. 특히 상위집단은 심미적 욕구, 인지적 욕구, 애

정 및 소속욕구에서 평균값 4.0 이상의 매우 높은 욕구 수준을

보였다.

다만, 자존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는 유의한 차이 없이

세집단의수준이비슷하였다. 이두욕구는 Table 5와같이 7개

욕구중 가장반응이 낮았고, Table 6과같이이두욕구가 높은

응답자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공통점이 있었다. 또한, Table 7

과같이생태의식과의상관계수가각각－0.043과－0.062으로서

거의 상관성이없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생태의식 수

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부 자의식과 연관된 욕구를 뺀 대부분의 매슬로우

욕구 위계는 생태의식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생태의식이 높을수록 욕구의 성격과

크기가 한층 더 명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적극적인 이

Table 8. Comparison of the needs by ecological consciousness

Ecological consciousness (Mean/S.D.)
F P

High Medium Low

1. Biological and physiological needs
3.86

( .73)

3.78

(.77)

3.28

( .92)
5.919 .003

2. Safety needs
3.77

( .91)

3.82

(.69)

3.27

(1.04)
6.333 .002

3. Love and belongingness
4.09

( .78)

3.80

(.77)

3.38

(1.08)
5.885 .003

4. Esteem needs
3.20

(1.07)

3.22

(.86)

3.07

(1.08)
.314 .731

5. Cognitive needs
4.17

( .84)

3.84

(.82)

3.44

(1.21)
5.628 .004

6. Aesthetic needs
4.39

( .87)

4.14

(.79)

3.66

(1.04)
6.342 .002

7. Self actualization
3.09

( .88)

2.98

(.88)

2.97

(1.06)
.207 .814

용행동으로 나타날가능성을 보여준다. 비교집단간의 다중비교

분석을 위해 LSD로 사후검정을 하였다. 그 결과, 인지적 욕구

에서 상중하의 세 집단은 제각기 독립적인 집단으로 구분되었

다. 그외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및소속의욕구, 심미

적 욕구는 모두 상․중위 집단이 동질집단으로 묶여 하위집단

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용자의 일반 생태의식이 신장됨에 따

라, 우포늪의 각종 이용자 지원 및 서비스가 더 고도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심미적 욕구는 상위집단과 중위집단의 욕

구가모두 4.0 이상이어서, 이와 관련된 지원활동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미적 욕구는 미를 추구하는 욕구

이며, 탐미적인 욕구이다. 인간은 누구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는데, 특히 도시생활의 비중이 커지면서 환경에 대한

심미적 욕구는 녹색갈증과 접목되어 천연적 자연경관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포늪에서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해 경작지와 같이 습지를훼손하고 있는 일부 인공적 경관요

소에 대해빠른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생태적인민감지역은출

입을좀더 통제하는등의 경관관리가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습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생태의식을 분석

하고, 이용욕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습지

는 다른 여가공간과 달리 보존지향적인 특성을 가지며, 공간적

으로접근이쉽지않은곳에위치하는등이용편리성이좋지않

은 공간이다. 그럼에도 차츰 이용자가 늘고 있는 것은 습지의

이용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결국 환경생태적

의식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차별화된

습지 이용자의 생태의식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160 정재만․오정학․김진선

156 한국조경학회지 제 41권 6호(2013년 12월)

이용욕구와 어떠한 연관성을 맺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던랩의 NEP 척도를 생태의식 측정도구

로 사용하였고, 이용욕구는 매슬로우의 7단계 욕구위계를 활용

하였다. 매슬로우의 욕구위계는 이미 조경분야에서 조경공간

이용자의 욕구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로서 폭넓게 이용되

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5단계 척도에 인지적 욕구와 심

미적 욕구를 추가한 7단계 척도를 사용하여 이용자의 욕구구조

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애

초 설정한 연구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응답자들의 생태의식은 5개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했

다. 그 결과, 모두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생태

위기가능성과 반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반응이 높았다. 이와 같

은 생태의식은 응답자의 성별, 학력, 나이 등의 배경변수와 밀

접한 연관이 있었는데, 특히 학력의영향이 가장컸다. 남녀성

별로는 여자의 생태의식이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나이별

로는 예외주의의 거부와 반인간중심주의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대체로 나이가 젊을수록 생태의식이 높았다. 따라서

최근의 새로운 생태적 교육경험과 그러한 교육의 총량이 생태

의식 형성에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응답자들의 7개 욕구위계는모두 3.0 이상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욕구수준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아실현욕

구와 자존의 욕구를 제외할 경우, 욕구 위계가 높아질수록 높

은 반응을 보여, 결핍욕구보다는 성장욕구가 더 큰 것으로 분

석되었다. 특히 심미적 욕구는두드러지게 높은 반응을 보였는

데, 이것은 습지 이용자들이 관찰, 감상 등 시각적 조망행위에

상당한 의미부여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상대적으로는 낮은 반응을 보였으나, 매슬로우와 쇼스트롬 등

관련 연구자들도 이 욕구는 원래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욕구로 정의하고 있음을감안할때습지 이용자들이 특별

히 낮은 반응을 보였다고는 볼 수 없다.

셋째, 5개 생태의식과 7개 이용욕구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

해 하위영역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35개의 상관계

수 중 27개가 정(+)적 상관관계였고, 부(－)적 상관관계도 대

부분 상관계수가 0.1 미만으로크지않았다. 따라서 생태의식과

이용욕구는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된다. 그 중에서도 심미적 욕구, 생리적 욕구, 인지적 욕

구와 생태의식과의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응답자의 생태의식 수준에 따라 이용욕

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생태의식이 높은 집단의 이용욕구가

대체로 높았으며, 심미적 욕구, 인지적 욕구, 애정및소속욕구

에서 비교적 그 차이가 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놓고 볼 때 우포늪 이용자의 생태의식과

욕구구조는 다른 여가공간과 차별화된 이용자 생태의식을 비

교적잘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욕구구조에서두드러진

반응을 보인 심미적 욕구는 시각적 경관관리가 습지의 유지관

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높은

반응을 보인 인지적 욕구와 함께생태의식과 정적 관계를 형성

하고 있어, 향후 생태의식이 높아질수록 심미적 욕구와 인지적

욕구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해석은 인

구통계학적 차이 분석에서 이용자 나이가 어릴수록 생태의식

이 더 높은데서 그 당위성이 확인된다. 따라서 습지의 유지관

리는 자원관리와 함께 이용자의 생태의식도 지속적으로 관리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매슬로우의 7단계 욕구구조를 활용하였으

나, 심리적 반응조사가 질문지 단어나 어휘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수 있기에차후의 연구에서는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즉, 이용욕구를 7개의 단일 문항이 아니라 복수문항으로 측정

한 뒤, 신뢰도와 타당도검사등을거쳐 측정오차를 보다 최소

화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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