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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충남 청양군 대치면 광대리에 위치한 칠갑저수지는 

2012년 8월에 준공되었으며, 칠갑지구 다목적농촌용수건

설공사의 일환으로 길이 250.0m, 높이 31.38m, 총저수량 

5,080천㎥ 규모로 조성되었다. 칠갑저수지는 인근 지역

에 필요한 농업·생활·환경개선용수 등을 확보·공급함으로

써 안전한 영농기반 구축과 농어촌 환경개선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저수량의 증가와 수질개선을 통해 저수지 

내 낚시, 보트놀이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농촌용수 개발사업과 같은 공공건설공사

의 경제적, 능률적인 시행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건설기

술진흥법 제52조와 동법시행령 제86조를 2015년 7월에 

개정한 바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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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300억 원 이상

인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공사의 내용 및 효과를 조사·분

석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후평가서의 작성은 향후 유사

한 공사의 시행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 대한 정확한 방법론의 

적용과 평가 결과는 칠갑지구 다목적농촌용수건설공사와 

유사한 공사의 경제성 평가 등에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

할 것이다. 칠갑지구 공사의 경우 총공사비가 643억 원

으로 사후평가가 필요한 데, 관련법 개정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다목적농촌용수건설공사의 사후평가라는 점에

서도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1).

농촌용수 개발사업에서 분석하게 되는 주요 편익항목

에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의 공급에 따른 편

익과, 홍수피해 경감, 환경비용 절감, 원수수질 개선, 레

크리에이션, 비상용수 공급 등이 포함되는 데, 이중 레크

리에이션과 환경비용 절감을 제외한 다른 편익항목들은 

일반적으로 평가되던 항목임에 따라 평가방법이 구체적

이고 선례가 많은 편이지만, 레크리에이션 편익의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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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분석을 시도한 사례는 드문 편이다. 칠갑저수지에

는 수상 레포츠 체험장이 있어 오리배, 고래배, 카약 등

을 타며 저수지 곳곳을 둘러볼 수 있으며, 낚시의 명소

로도 알려져 있어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직·간접

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저수지 주변에는 산책로와 

칠갑대교 및 주변 풍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칠갑전망

대 등이 조성되어 있어 산책, 자연경관 감상 등 수변활

동과 심미적인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칠갑

저수지의 레크리에이션 편익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결과

는 공공건설공사의 사전적·사후적인 경제적 타당성 평가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의 적용과 분석이 요구된다.

레크리에이션 편익 산정을 위해 여행비용접근법(TCM; 

travel cost method, 이하 TCM)과 조건부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Park, 2009; Lee et al., 2013). CVM은 환경재의 가

상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방문의도나 지불의사를 진술하

도록 함으로써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비사용가치를 포함

하는 총가치를 측정하는 반면, TCM은 일정기간 방문횟

수와 여행비용 등 개인들의 현시된 선호를 토대로 방문

자들이 누리는 사용가치를 측정하게 된다. TCM은 개인

들의 방문수요에 기초한 사용가치를 사후적으로 측정함

으로써 존재가치 등 비사용가치를 측정할 수 없고, 여행

시간 및 방문지점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측

정 등 가격변수 측정에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해당 지역

에 대한 현시된 선호에 기초하여 편익을 추정한다는 점

에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CVM보다 바람직하다는 장점이 

있다(Eom, 2015).

국내에서 TCM은 초기에 국립공원이나 산림과 같은 

자연자원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주로 활용되었으며

(Yoon & Kim, 1992; Lee & Lee, 1999; Han & Cho, 

2006; Park, 2009, Kim & Eom, 2013), 이후 해수욕장과 

바다목장 등 해양자원에 적용한 연구(Kim, 2005; Pyo et 

al., 2008; Park et al., 2010; Kang & Suh, 2015)와 성곽과 

같은 역사유적의 가치 추정 연구(Choi et al., 2002) 등 여

러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수자원의 편익을 추정한 국내 연구에는 Cho & 

Kwak(2004), Kwon(2006),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2013), Choi et al.(2016) 등이 있으며, 다른 분

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이

들 연구 중 Cho & Kwak(2004)과 Choi et al.(2016)은 

CVM 적용을 통해 각각 충주호의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을 위한 보존가치와 부안댐의 레크리에이션 편익을 추정

하였으며, Kwon(2006)은 10개 댐호수를 대상으로 특성별 

휴양가치를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TCM을 

이용한 연구는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2013)

이 유일한 데, 이 연구에서는 소양강댐의 레크리에이션 

편익 산정을 위해 TCM을 적용하였다. 2015년 국토교통

부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매뉴얼 및 활용가이드라

인에서는 수자원의 레크리에이션 편익 산정 시 수요자

의 지불의사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에 용이하다는 이유

를 들어 TCM을 레크리에이션 편익 산정 방법으로 제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수자원의 레크리에이션 편익 산

정에 있어서 TCM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

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TCM은 지역별 TCM과 개인별 TCM으로 나눌 

수 있으며, 방법별로 장단점과 분석방법이 상이한 측면

이 있다2). 따라서 실제 연구대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2013)의 연구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개인적

인 정보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역별 TCM을 이용하

고 있어 개인별 TCM의 활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칠갑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

업으로 조성된 칠갑저수지의 저수량 증가와 수질개선을 

통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편익을 개인별 TCM을 이용

하여 추정하고자 하며, 추정 방법의 고찰과 분석 결과의 

제시를 통해 향후 유사한 공공건설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분석자료

1. 설문조사 및 표본자료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2015년 9월과 

10월(4주간)에 걸쳐 수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설문조사는 칠갑저수지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성인방문자

를 대상으로 훈련받은 면접원들이 주요사항을 설명한 후 

응답자들의 응답을 설문지에 기입토록 하는 방문지점 조

사(on-site survey)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단체방문객의 

경우는 가장 먼저 나오는 성인 1인에게만 설문에 응답하

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문항들은 개인별 여행비용법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변수들인 지난 1년간 칠갑저수지 방문횟수, 여행

시간, 거주지, 여행비용, 교통수단에 대한 내용과, 성별, 

나이,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 인구통계학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거주지의 경우는 응답자의 거주지로부터 칠

갑저수지까지의 정확한 거리 산출을 위해 동 단위까지 

기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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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에 걸쳐 총 130부의 설문지가 수집되었으나, 필

요문항들의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한 125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을 위한 표본자료로 선정하였다. 조사 응답

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참조).

성별은 여성이 30명(24.0%), 남성이 95명(76.0%), 결혼

여부에서는 기혼이 98명(83.1%), 미혼은 20명(16.9%)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대 11명(8.8%), 30대 43명(34.4%), 

40대 35명(28.0%), 50대 24명(24.0%), 60대 이상이 6명

(4.8%)로 30대와 40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교육

수준은 고졸이하가 34명(28.8%), 대학교 77명(65.3%), 대

학원은 7명(5.9%)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농업·임업·축산업이 20명(18.3%), 자영업 12명

(11.0%), 판매서비스업 2명(1.8%), 일반사무직 48명

(44.0%), 생산기능직 2명(1.8%), 기술직 10명(9.2%), 전업

주부 6명(5.5%) 등으로 사무직과 농림축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18명(16.2%), 200~299

만원 35명(31.5%), 300~399만원 30명(27.0%), 400~499만

원 14명(12.6%), 500~599만원 12명(10.8%), 600만원 이상

은 2명(1.8%)으로 200~400만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2. 여행비용 산출

총여행비용은 방문객의 왕복교통비용과 왕복여행에 

소비된 시간의 기회비용 등을 통해 계산할 수 있으며, 

이중 방문객의 왕복교통비용은 자가용, 전세버스·관광버

스 등 교통수단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였다. 자가용을 이

용한 경우 교통비는 방문객의 거주 권역 행정기관으로부

터 칠갑저수지 내 구기자타운까지의 거리와 리터당 평균

연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며,  전

세·관광버스는 1인당 관광버스 요금을 통해 산정하였다. 

여행에 소비된 시간의 기회비용은 응답자의 거주 권역에

서 칠갑저수지까지의 왕복이동시간 및 체류시간과 근로

자의 시간당 표준 임금율을 기초로 계산하였다.

2.1 교통비 및 숙박비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된 방문자들의 교통편은 자가

용 121명, 전세버스·관광버스 2명, 도보 1명 등이다. 자

가용을 이용한 방문자의 왕복교통비는 선행연구(Park, 

2009; Eom, 2015)를 토대로 방문자 거주지 권역의 행정

기관으로부터 칠갑저수지 내 구기자타운까지의 거리와 

휘발유의 리터당 가격 및 연비를 통해 계산하였다.

방문자 거주지의 행정기관은 거주지에 따른 시, 군, 

구청이나 동사무소 또는 면사무소를 의미하며, 인터넷 

지도를 이용하여 칠갑저수지 구기자타운에서 각 행정기

관까지의 거리와 소요시간을 구하였다.

자동차 연비는 리터당 10㎞로,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Table 1. Demographical statistics of survey respondents for measuring recreational benefits of Chilgap reservoir

Classification Respondents
(person)

Ratio
(%) Classification Respondents

(person)
Ratio
(%)

Sex
Male 95 76.0

Monthly
income

(10
thousand

won)

below 100 1 0.9
Female 30 24.0 100~199 17 15.3
Subtotal 125 100.0 200~299 35 31.6

Marital
status

Married 98 83.1 300~399 30 27.0
Single 20 16.9 400~499 14 12.6

Subtotal 118 100.0 500~599 12 10.8

Education

Elementary 2 1.7 above 600 2 1.8
Middle 4 3.4 Subtotal 111 100.0
High 28 23.7

Occupation

Agriculture/Forestry/Livestock 20 18.3
College 77 65.3 Self-employed 12 11.0

Over college 7 5.9 Service/Sales 2 1.8
Subtotal 118 100.0 Clerks 48 44.0

Age

Twenties 11 8.8 Production technical post 2 1.8
Thirties 43 34.4 Technical post 10 9.2
Forties 35 28.0 Housewife 6 5.5
Fifties 30 24.0 Elementary worker 1 0.9
Sixties 5 4.0 Unemployed 2 1.8

Over seventies 1 0.8 Others 6 5.5
Subtotal 125 100.0 Subtotal 1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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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주별 국내유가동향자료를 토

대로 설문조사가 실시된 2015년 9월 셋째 주에서 10월 

둘째 주까지의 평균가인 1,500원으로 가정하였다3).

전세버스·관광버스를 이용한 방문객들의 왕복교통비는 

35인승 관광버스 임대료를 기준으로 거리 및 관광일정에 

따른 1인당 임대료를 적용하였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파악된 관광버스 일반 전세요금은 200㎞까지 당일 36만

원으로 나타나 1인당 왕복교통비는 10,300원을 적용하였

다. 응답자 중 전세버스·관광버스를 이용한 사람은 2명

이며, 2명 모두 거주지역이 200㎞ 내외에 해당되어 이들 

응답자의 왕복교통비는 10,300원을 적용하였다.

숙박비는 숙박시설과 숙박인원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 

콘도·펜션은 1박 숙박비를 1인당 40,000원, 여관·여인숙 

및 민박은 20,000원, 친구 및 친지집과 야영장은 숙박비

용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하였다4).

2.2 여행 기회비용과 총여행비용

여행에 소요된 기회비용은 거주 권역에서 칠갑저수지

까지의 왕복 이동시간과 체류시간을 계산하고, 이 시간

에 시간당 기회비용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5), 여행시

간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사용된 임금을 구하기 위해 설

문을 통해 조사된 방문자들의 직업유형정보와 직종별 시

간당 평균임금을 이용하였다6). 칠갑저수지 방문은 여가

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시간당 기

회비용은 직종별 시간당 평균임금의 30%를 적용하였으

며, 직업유형이 무직이거나 전업주부인 방문자는 시간당 

기회비용으로 0원을 적용하였다. 

Table 2는 이상의 논의내용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 권

역별 총여행비용을 보여주고 있다.

III. 분석방법

1. 변수설정

개인별 TCM은 대상지역을 방문하는 각 개인의 연간 

방문횟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개인의 주거지로부터 대상

지역까지의 여행비용과 개인들의 이질성을 반영하는 인

Table 2. Transportation cost, opportunity cost of time, and total travel cost for each residential area
Units: person, won 

Residential Area Visitors transportation cost
(including lodging charge)

Opportunity
cost

Total travel
cost

Cheongyang

Cheongyang-eup 10 1,800 6,717 8,517
Hwaseong-myeon 1 4,500 9,662 14,162

Bibong-myeon 1 4,200 10,128 14,328
Daechi-myeon 1 900 7,567 8,467
Ungok-myeon 1 3,900 9,662 13,562
Mok-myeon 1 5,400 10,360 15,760

Daejeon

Seo-gu 12 31,717 20,805 52,521
Yuseong-gu 3 44,100 24,820 68,920

Jung-gu 2 31,300 22,472 53,772
Dong-gu 4 32,675 20,138 52,813

Daedeok-gu 2 48,350 23,219 71,569

Chungnam

Gongju-si 36 27,239 21,500 48,739
Nonsan-si 5 26,260 19,400 45,660
Dangjin-si 1 66,200 19,286 85,486

Boryeong-si 1 69,000 47,647 116,647
Seosan-si 3 27,467 22,109 49,576
Asan-si 1 15,000 24,063 39,063

Yesan-gun 12 15,225 22,059 37,284
Cheonan-si 1 71,000 53,560 124,560

Hongseoung-gun 17 10,359 15,730 26,089
Sejong 4 58,950 37,956 96,906

Metropolitan area 5 66,720 24,063 90,783
Total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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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통계학적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방문수요곡선

을 도출하게 된다.

실증분석을 위해 칠갑저수지 방문에 소요된 총여행비

용, 응답자들의 월평균소득, 방문객들의 최종 학력수준,성

별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응답자들의 세전 월평균소득은 직접 진술한 응답자인 

경우는 진술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직접 진술을 꺼리

는 응답자들은 세전 월평균 소득을 12개 구간으로 나눈 

소득범주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각 범주의 중간값

을 이용하였다.

2. 분석모형

TCM은 저수량의 증가와 수질개선으로 레크리에이션

이나 친수활동이 가능하게 된 저수지나 하천 등 레크리

에이션 장소를 방문하는 데 소요되는 금전적, 시간적 비

용을 해당 지점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가격으로 간주

하고, 먼 거리에 사는 사람일수록 레크리에이션 장소까

지의 여행거리 증가로 여행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방문횟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방문수요함수를 추정하

게 된다. 추정된 방문수요곡선 아래 부분의 면적은 소비

자잉여 이론에 의하여 해당 지점의 레크리에이션이나 여

가활동에 대한 편익이 된다(Eom, 2015). 

TCM은 특정 여행지를 방문할 때 소요된 여행비용 속

에 해당 장소에 대한 여행자의 가치평가가 내재되어 있

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며, 여행비용에는 여행에 소요된 

직접적인 금전적 비용뿐만 아니라 여행시간에 대한 기회

비용도 포함된다.

TCM은 종속변수를 무엇으로 하는 가에 따라 지역별 

TCM과 개인별 TCM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역별 

TCM은 각 지역으로부터의 방문객비율을 종속변수로 설

정하고 방문객비율과 여행비용 자료를 토대로 여행비용 

추가와 방문횟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문수요곡선을 도

출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사용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개인별 TCM은 대상지역을 방문하는 각 개인의 연

간 방문횟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개인의 주거지로부터 대

상지역까지의 여행비용과 개인들의 이질성을 반영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방문수요곡

선을 도출하게 된다. 본 연구의 경우 설문자들의 지역들

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 지역의 경우 소수의 

거주자만 있어 지역별 TCM 보다는 개인별 TCM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개인별 TCM을 이용하여 칠갑저수

지의 레크리에이션 편익을 산정한다.

개인별 TCM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문수요함수 

도출을 위해 대상지역을 방문하는 각 개인의 연간 방문

횟수를 종속변수로 두게 되는데, 방문횟수는 비음정수

(non-negative integers)로 구성되는 가산자료(count data)의 

특징을 갖게 되며, 비음정수로 구성되는 가산자료의 회

귀분석은 통상적으로 포아송(Poisson)확률분포함수를 이

용하는 포아송회귀모형이나 음이항(negative binomial)확

률분포함수에 기초한 음이항회귀모형과 같은 가산모형

(count model)을 이용하고 있다(Hilbe, 2014). 

대부분의 가산모형에서는 방문횟수가 0보다 크다는 

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지수함수형태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들의 관계를 나타낸다.

 exp exp   ⋯    (1)

위 식에서 와 는 각각 방문횟수의 평균과 추정계

수를 나타내고, 는 방문횟수 추정에 이용되는 설명변

수들로 경제이론에 기초한 가격변수, 소득변수, 그리고 

성별, 나이,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들

이 포함된다.

포아송회귀모형은 포아송분포의 평균과 분산이 같다

는 등산포(equi-dispersion) 기준을 만족해야 하지만 실제 

자료를 모형화 할 때 등산포 기준이 만족되는 경우는 극

히 드물며, 많은 경우 분산이 평균보다 크거나 또는 실

제 분산이 기대분산보다 큰 과산포(over-dispersion)의 특

징을 보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과산포 특징이 적절하

게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정된 표준오차는 편의(biased)

되거나 신뢰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Creel and 

Loomis, 1990). 과산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일

반적인 방법은 음이항모형을 이용하여 자료를 모형화하

는 것이다. 음이항모형에서 이용하는 음이항확률분포는 

평균() 이외에 자료의 추가적인 변동성이나 이질성을 

수용할 수 있는 음이항 산포 파라미터()를 갖고 있으

며, 이 파라미터는 광범위한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감

마(gamma)확률분포를 따른다. 

음이항확률분포는 포아송확률분포에 오차항을 결합한 

형태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2)

위 식에서 는 방문횟수, 는 감마함수를 나타내며, 

는 산포 파라미터이다.

음이항회귀모형은 비음정수로 구성되는 가산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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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형이지만 종속변수가 

0의 값을 갖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가정이 충족되어야만 

적정한 분석모형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조사와 

같이 모형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대상지역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모든 응답자들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방문을 하게 되므로 방문횟수는 1 이상이 되

며, 결과적으로 방문횟수가 0에서 절단(truncated)되는 특

징을 갖게 된다. 

종속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 중에서 구조적으로 0이 

제외되는 경우를 반영하여 적절하게 모형화하기 위해서

는 해당 변수가 따르는 확률분포가 0을 제외할 수 있도

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0이 절단된 음이

항확률분포(ZTNBPD; zero-truncated negative binomial 

probability distribution)를 이용해야 한다. ZTNBPD는 음

이항확률분포함수(식 (2))를 종속변수가 0이 되는 확률로 

나눠줌으로써 구할 수 있으며, 아래의 식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

         (3)

식 (1)의 계수들은 일반적으로 최우추정법을 활용하여 

추정되는데, 종속변수인 방문횟수가 ZTNBPD를 따르고 

ln     ⋯인 점을 고려하면 추정하

게 될 0이 절단된 음이항회귀모형(ZTNBRM: 

zero-trunc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의 로그

우도함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ℒ   ln

  

 







 lnexp  ⋯ 

exp  ⋯  

 lnexp  ⋯ 

 ln 
  ln  ln

 
 ln exp  ⋯  










   (4)

IV. 분석결과

1. 분석표본의 특성

Table 3. Definitions and summary statistics for each 
variable

Name Definition Mean
(S.D)1)


Number of visits for last one 
year (dependent variable) 

2.45
(1.94)


Total travel cost (10 thousand 
won)

4.58
(3.23)


Respondent’s monthly income 
before tax (100 thousand won)

28.47
(15.76)


Dummy variable for sex, male 
= 0; female = 1

0.24
(0.43)

 Respondent’s education (year) 14.22
(2.36)

1) Standard deviation

분석모형 추정에 이용된 표본의 특성을 모형에 포함

된 변수별로 정리한 내용은 Table 3과 같다. 먼저 종속

변수인 지난 1년간 칠갑저수지 방문 횟수는 평균 2.45회

였으며, 총 여행비용의 평균은 4만 5,800원, 응답자의 세

전 월평균 소득은 약 280만원, 교육수준은 14년 정도였

고, 응답자의 76%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방문수요함수 추정결과

Table 4는 칠갑저수지에 대한 방문수요함수를 0이 절

단된 음이항 회귀모형(ZTNBRM)인 식 (4)로 설정하고, 

Stata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7). 모형1은 기본모형으로 총여행비용과 방문객들의 

월평균소득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으며, 모형2, 모형3, 

모형4는 기본모형에 방문객의 교육수준과 성별 등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추가한 모형이다.

방문수요함수 추정에 앞서서 적정한 추정모형 선정을 

위해 칠갑저수지의 연방문횟수에 대한 과산포 유무를 점

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추정모형

에서 과산포 특징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정

된 표준오차는 편의되거나 신뢰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추정모형에 관계없이 과

분산의 정도를 보여주는 음이항 산포 파라미터()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갖고 있어 0이 절단된 포

아송 모형보다는 0이 절단된 음이항 모형이 적절한 것으

로 나타났다8).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칠갑저수지 방문수요의 가장 중

요한 요인인 총여행비용의 계수 추정치는 모형별로 통계

적 유의성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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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여행비용이 증가하면 

방문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들의 소득수준의 계수값은 모든 모형에서 양수

로 추정되어 소득이 높을수록 방문수요가 증가하는, 즉 

칠갑저수지 방문으로 인한 서비스가 정상재임을 나타내

고 있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모형 4에서만 1%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변수에 대한 계수 추정치(모형2와 모형4)는 양으

로 추정되어 여성들일수록 칠갑저수지 방문수요가 남성

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변수의 계수값

(모형3과 모형4)은 두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값으로 추정되어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칠갑저

수지에 대한 방문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방문수요의 가격탄력성과 레크리에이션 편익

Table 4에 제시된 네 가지 모형의 총여행비용변수에 

대한 계수추정치를 이용하여 방문수요에 대한 가격탄력

성을 추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0이 절단된 음이항모형으로 추정된 방문수요에 대

한 가격(총여행비용)탄력성은 아래 식을 이용하여 계산

된다(Kim and Eom, 2013).

Table 5. Price elasticities of visit demand for Chilgap 
reservoir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0.385 0.366 0.330 0.293

 


×


 (10)

위 식에서 는 총여행비용변수의 계수를 나타낸다. 

방문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모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0.293~0.385로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나 

여행비용이 방문객들의 방문빈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칠갑저수지 방문비

용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

인 것으로 추정된다. 

칠갑저수지를 한번 방문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방문객

들의 소비자잉여, 즉 레크리에이션 편익은 Table 4에 제

시된 방문수요함수 모형별 총여행비용변수의 계수추정치

Table 4. Estimation results of visit demand function: zero-trunc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Classification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0.6391**

(2.12)
0.4711
(1.50)

1.9735**

(3.50)
1.9892**

(3.53)


-0.0084**

(-2.37)
-0.0080*

(-2.25)
-0.0072*

(-2.18)
-0.0064*

(-1.99)


0.0066
(1.02)

0.0093
(1.54)

0.0110
(1.69)

0.0162**

(2.71)


0.3240
(1.27)

0.5044*

(2.06)


-0.1053**

(-2.74)
-0.1279**

(-3.31)

  
0.7016
(25.72)

0.6665
(24.69)

0.5762
(21.81)

0.5196
(20.14)

 124 124 124 124

 -202.46 -201.66 -199.68 -197.67

 3.3300 3.3332 3.3012 3.2850

 3.3549 3.3824 3.3504 3.3616

Notes 1) ** and * deno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1% and 5% respectively.
     2) Numbers in the ( ) below estimated parameters are t-values.
     3) Numbers in the ( ) below   are Likelihood statistics for null hypotheses that   equal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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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계산되며, 연간 레크리에이션 편익은 칠갑

저수지의 연간 방문횟수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0이 절단된 음이항모형의 방문수요함수를 추정하였을 

때 칠갑저수지를 방문함으로써 방문객이 누리는 소비자

잉여는   와 같이 계산되며(Ward 

and Beal, 2000), 따라서 당해 1회 방문에 따른 소비자 

잉여는  로 계산될 수 있다.

방문 횟수의 기준에 따른 칠갑저수지의 레크리에이션 

추정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전체 표본에 대해 금번 1회 

방문에 대한 레크리에이션 편익은 적게는 11.9만 원에서 

많게는 15.6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방문빈도의 표본 

중위값을 곱하여 구한 방문객 1인의 연간 레크리에이션 

편익은 29.1만 원에서 38.3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1

회 방문에 따른 편익을 연간 칠갑저수지 방문객수를 적

용하면 칠갑저수지의 연간 우리나라 전체편익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칠갑저수지 방문객 수에 대한 공식적

인 수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칠갑저수지의 연간 총이용

객 수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집계되지 않아 충남

발전연구원(2015)9) 에서 추정한 수치인 23,000명을 적용

하였으며, 이 경우 모형별로 27억 원에서 36억 원 정도

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able 6. Recreation benefits of visitors for Chilgap 
reservoir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Once 119.05 125.00 138.89 156.25

Annual 291.67 306.25 340.28 382.81

Total 2.738 2.875 3.194 3.594

1) The units of once and annual is thousand won and the unit of 
total is billion won.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칠갑지구 다목적농촌용수건설공사의 일환

으로 조성된 칠갑저수지의 방문수요모형을 개인별 TCM

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추정결과를 토대로 칠갑저수지 

방문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편익을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을 위해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4주간 칠갑저수지 방

문객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칠갑저수지에 대한 0이 절단된 음이항회귀모형을 추

정한 결과 여행비용이 증가하면 방문수요가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나 경제이론과 부합하였으며,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방문수요가 증가하여 칠갑저수지 방문으로 인한 서

비스가 정상재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인 변

수들도 칠갑저수지의 방문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여성방문

객일수록 방문수요가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은 방문객일

수록 방문수요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대

한 결과는 칠갑저수지 내에서 운영되는 체험이나 교육적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칠갑저수지 방문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모형에 관

계없이 비탄력적으로 산출되어 여행비용이 방문빈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들의 1

회 방문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편익은 12~16만원, 연간 

방문빈도를 고려한 연간 편익은 29~38만원이며, 칠갑저

수지 연간 방문객수를 적용할 경우 27~36억 원으로 산

출되었다. 

한편, 수자원 레크리에이션 편익 관련 주요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2004년 기준 충주호의 관광 및 휴양의 연

간 편익 111~127억 원(Cho & Kwak, 2004), 2012년 기준 

소양강댐의 레크리에이션 연간 편익 1,401억 원(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2013), 2016년 기준 부안댐

의 레크리에이션 연간 편익 250억 원 등으로 칠갑저수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연구결과를 선

행연구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연구 대상과 방

법론의 차이로 한계가 있다10).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개인별 TCM이 다목적농

촌용수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저수지의 방문수요 결정요인

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분석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분석결과는 칠갑저수지의 보전 및 관리계획 수

립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편익 증진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는 향후 진행될 칠갑저수

지와 유사한 공공건설사업의 평가에 기초를 제공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우선 사후평가에 필요한 예산의 한계로 인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전국적인 편익으

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며, 설문조사

의 표본이 상이할 경우 본 연구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칠갑저수지를 단일목적지로 가정하고 

방문수요를 추정함에 따라 다목적 내지는 다지점 방문수

요까지는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사후평가 

설문조사의 표본 확대와 방문형태의 특징을 반영하는 분

석방법 보완 등을 통해 다목적농촌용수건설공사 사후평

가의 활용성을 높이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TCM을 이용한 칠갑저수지의 레크리에이션 편익 분석

vol. 22, no. 3, 2015 105

주1) 완공 후 운영기간은 건설공사 사후 평가 수행매뉴얼 및 
활용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15)에 의거 완공 후 50년으
로 볼 수 있으며, 칠갑지구 다목적농촌용수건설공사 총공사
비 643억 원 중 칠갑저수지 건설비는 255억 원임.

주2) 지역별 TCM의 경우 광범위한 지역의 관광수요분석에 효과
적이고 개인별 TCM보다 측정 오차가 작은 장점이 있지만 
응답자들을 지역별로 통합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지역 내 방
문자들의 특성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반면 개인별 TCM은 측정 오차가 지
역별 TCM보다 클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방문자 개인들의 
정보를 모형추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주3) 김진옥·엄영숙(2013)의 연구에서는 단위 거리당 연료비 및 
감가상각률 등을 반영한 KDI의 당 운행비용을 이용하였
으며,  연비와 유류비를 적용하여 계산된 운행비용과 비교
할 때 두 비용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주4) 숙박비는 설문조사 시점을 고려하여 10월 청양지역의 숙박
시설별 인터넷 사이트에 제시된 숙박인원별 가격을 이용하
여 산출하였으며, 야영장과 친구 및 친지집은 숙박비가 없
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주5) 거주 권역에서 칠갑저수지까지의 왕복 이동시간은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하였으며, 체류시간
은 주유형 관광일 경우 2시간, 체류형 관광일 경우 하루 근
무시간을 고려하여 1박 2일은 8시간, 2박 3일은 16시간을 
적용하였음.

주6) 직종별 시간당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의 2014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직종별 시간당 정액급여를 이용
하였음.

주7) 칠갑저수지 방문횟수에 충남지역 거주여부와 연령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방문객들의 거주지역과 연령도 방문
수요함수모형 추정에 독립변수로 포함하였으나 이들 변수들
을 포함하여 추정한 경우 추정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고, 전반적인 모형 적정성이 좋지 않게 나타나 최종
적으로 선정된 모형에서는 제외하였음.

주8) 연방문횟수 자료에 있을 수도 있는 이분산성의 문제를 고려
하여 표준오차 추정시 강건한 분산추정방식(robust variance 
estimator)을 이용하였음.

주9) 충남발전연구원(2015)의 연구에서는 충청권 전역을 대상으
로 목표연도 추정인구, 유입률, 연 이용횟수, 분담률 등을 
이용하여 칠갑호 계획대상지의 연간 총이용객 수를 23,136
명으로 추정한 바 있음. 그러나 이 추정치는 충청권만을 대
상으로 하고 있어 전국적으로부터 칠갑저수지를 방문하는 
이용자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는 있음.

주10) 평가대상의 경우 수자원공사(2013)는 소양강댐, 조승국·곽
승준(2004)은 충주호, 최효연 외(2016)는 부안댐이며, 연구
방법론의 경우 조승국·곽승준(2004)과 최효연 외(2016)은 
CVM, 수자원공사(2013)는 TCM 중 지역별 TCM을 이용
하였음. 

이 연구는 2015년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원한 (재)한

국농촌연구원의 칠갑지구 다목적농촌용수건설공사 

사후평가 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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