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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농촌 소득 증대 전략으로서 농촌관광은 2000년대 초

부터 활발하게 추진되어 마을당 3억 원 이상이 투자되고 

투자금의 8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했다(Park, 2020). 정

부의 농촌관광 진흥 정책에 힘입어 도시민의 농촌관광 

경험률은 2011년 13.8%에서 2018년 41.1%로 늘어났고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2019), 농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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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휴양마을로 지정받은 마을은 2011년 575개소에서 2019

년 1,115개소로 확대되었으나 마을당 매출액은 2011년 1

억 3천만 원에서 2019년 9천 4백만 원으로 감소했다

(Statistics Korea, 2021). 2006년 이전에 선정되어 추진된 

6개 농촌전통테마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한 농촌관광 주민 

참여율은 2010년에 69%였는데(Na et al., 2010), 정부지원 

마을사업을 수행한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6년에 조

사한 주민 참여율은 31%를 나타냈다(Park et al., 2016). 

그리고 농가인구는 2010년 3,063천 명에서 2019년 2,245

천 명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0년 

31.8%에서 2019년 46.6% 증가하는 추세인데(Statistics 

Korea, 2020), 이는 주민의 농촌관광 사업 참여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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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증가하는 농촌관광 수요에 대

응하여 정부 지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농촌관광 사업 참여를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요인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민의 농촌관광 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으로는 경제적인 이익, 사업 역량, 주변 사람들의 영향

이 있다. 공동체 기반 관광은 농촌 주민의 경제적 이익

과 만족감을 증대시킴으로써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에 초

점을 맞춘다(Kim, 2018). 주민들의 일자리 기회 획득은 

농촌관광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친다(Wei et al., 2012). 한

편 농촌의 고령화란 요소는 마을 사업 역량이 약하다는 

인식과 연결되어 공동체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회의감을 

높이고(Na and Choi, 2018), 고령화된 주민들의 경우 사

업에 대한 이해와 교육 효과가 낮아서 효과적인 사업 추

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Cho and Hwang, 2016). 그리고 

농촌의 특성으로서 타인의 권유가 농촌관광 사업 참여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Ko and Seo, 

2017). 

이 연구에서는 위의 요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계획된 

행동 이론에 기초를 두고 행위자 기반 모형(Agent-Based 

Model)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관광 사업의 주민 참여 의

사결정 과정을 시뮬레이션하였다. 행위자 기반 모형을 

통해 마을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고 요인들 간 관계가 어떠한지 장기적인 

시간 단위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인간 공동체인 경우 사회 실험을 하기 어려운데, 

행위자 기반 모형은 사회 실험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는 방법의 하나이다(Wilensky and Rand, 2015).  

한국 정부가 최근 자연 기반 관광으로 산림휴양치유 

서비스를 육성하면서 인접 마을의 숙박이나 식사 서비스

와 연계한 산촌관광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Kim et al., 2018; Jeong and Seo, 2016), 산림휴

양치유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업 참여 

관련 주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변

화시킨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행위자 기반 모형을 

활용하여 주민 의사결정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성공적인 

농촌관광 사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충남 청양군 광금리를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행위자 기반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농촌관광 관련 기존 연구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주된 

방식인데, 이 연구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모형에 투입하

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한 행위자 기반 모형과 계획된 행동 이론을 결

합한 연구들은 있지만, 농촌관광 사업에 이러한 접근을 

적용한 것은 이 연구가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모형의 타당성은 시뮬레이션 결과와 과거 

시계열 데이터를 비교하여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자 기반 모형에 필요한 시계

열 데이터는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편이어서 다수의 행

위자 기반 모형 연구가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고 대신 

이론 시험의 도구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Rai and 

Henry, 2016). 행위자 기반 모형 연구들은 설문과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현실을 반영하지만, 현실

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

다. 이 연구에서는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설문조사가 아니라 소규모로 마을 전체 주민에 대한 전

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의 요인들이 농촌관광 사업의 주민 참

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추

었다. 

II. 이론적 배경

1. 계획된 행동 이론

주민의 사업 참여는 일정한 수준의 효용 획득이 예상

될 때 촉진될 수 있다. 행위자 기반 모형 연구에서 효용

을 계산하는 접근법에 활용되는 분석틀로 ‘계획된 행동 

이론’이 있다.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는 태도(Attitude), 주

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지각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가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

인이라고 간주한다(Ajzen, 1991). 태도는 행동의 예상 결

과에 대한 긍부정 평가, 주관적 규범은 주변 사람의 영

향력, 지각된 행동 통제는 행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나타낸다(Fishbein and Ajzen, 2009). 지각된 행동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식, 기술, 시간 등이 

포함된다(Ajzen, 2002). 행위자 기반 모형에서 이 세 가

지 요인의 효용 계산을 통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적 요인으로서 행동 의도(intention)가 결정되고, 행동 의

도의 효용 크기에 따라 실제 행동(behavior) 여부를 판단

하게 된다. 계획된 행동 이론은 여러 행위자 기반 모형 

연구에서 의사결정 메커니즘으로 활용되었는데(Jensen 

and Chappin, 2017; Kaufmann et al., 2009; Koutiva and 

Makropoulos 2016; Luo et al., 2019; Meng et al., 2018; 

Muelder and Filatova, 2018),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

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행위자 기반 모형을 활용하지 않았으나 심층면접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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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관광 개발 사업 관련 연구들

에서 계획된 행동 이론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

동 통제 요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대

부분은 소비자인 관광객의 행동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이

고,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자의 관점에서 계획된 

행동 이론을 분석틀로 활용한 연구는 매우 적다

(Ulker-Demirel and Ciftci, 2020). 

경제ㆍ사회ㆍ환경ㆍ문화 영향이 주민의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태도, 지각된 행동 통

제, 주관적 규범이 주민의 관광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프레임워크가 제안된 적이 있다(Nunkoo and 

Ramkissoon, 2010). 그리고 대만 산촌 지역 주민의 생태

관광 개발에 대한 지지도 분석 결과 주관적 규범과 지각

된 행동 통제가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태도와 지각된 

행동 통제가 관광 개발 지지도의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를 얻었다(Wu and Chen, 2018). 터키의 대도

시 지역 주민의 관광 개발 지지도 분석 사례에서는 태

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가 지지도 행동 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rul, Woosnam, 

Mclntosh, 2020). 계획된 행동 이론에 기반하여 주민의 

관광 사업 지지도가 아닌 주민의 사업 참여에 대해 분석

한 연구로는 Ko and Seo(2017)의 연구가 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 시군 조사 결과 사업의 개인적 효과

로서 태도와 주관적 규범으로서 타인 권유가 참여 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Ko and Seo, 2017). 

주민 사업 참여와 관련된 다른 연구들에서는 계획된 

행동 이론의 분석틀을 사용하지 않고, 사업에 대한 평가

로서 태도, 주변 사람의 영향으로서 주관적 규범, 사업 

역량으로서 지각된 행동 통제의 각 요인별로 사업 참여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태도의 경우 경제적 편익

을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관광 활동에 관여하게 된다

(Jigang and Jiuxia, 2007; Saufi et al., 2014). 방문객에게 

지역 농산물과 문화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쇠퇴하는 전통 

산업의 활기를 되찾고 추가적인 수입원으로서 경제적 편

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농촌관광에서 중요하다

(Rasoolimanesh, Ringle, et al. 2017). 주민의 직업이 관광 

부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편익을 얻을수록, 관광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Zhuang et al., 2019). 경북 농촌관광사업마을 

사례에서는 사업에 대한 태도와 주민 관계가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쳤다(Kim and Lee, 2009).계획된 행동 이론의 

주관적 규범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

다. 공동체 규범이 상대적으로 강한 농촌의 특성으로서 

타인의 권유가 농촌관광 사업 참여 의도에 큰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웃 교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Ko and Seo, 2017). 제주 올레길 인

근 마을 분석 결과, 공동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

고,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과 연계된 주관적 규범에 대한 

인식이 높은 주민이 관광 개발 활동에 더 참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Hwang and Stewart, 2017). 

지각된 행동 통제는 개인의 사업 역량과 관련된다. 관

광 개발에 대한 인식과 지식 부족은 주민이 관광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개

선될 필요가 있다(Saufi et al., 2014; Rasoolimanesh, 

Jaafar, et al., 2017).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서 교육과 컨

설팅은 주민의 농촌지역개발사업 참여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Hwang and Cho, 

2021). 공동체의 학습과 교육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야 

마을 사업이 성공적일 수 있는데, 일부 지도자들 중심으

로 사업이 추진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Cho and 

Hwang, 2016). 

이 연구에서 태도는 참여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을 경제적 관점에서 계산하는 합리적 선택에 의해 결정

된다. 지각된 행동 통제는 사업 지식으로 구성되며, 사업 

지식은 교육 과정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그리고 주관

적 규범으로 사용한 주민 참여 비율은 네트워크에 연결

된 이웃의 사회적 영향을 가리킨다. 이 연구에서는 계획

된 행동 이론의 태도, 지각된 행동 통제, 주관적 규범을 

바탕으로 사업 참여 의사결정 모형을 <Figure 1>과 같이 

구성하였다. 

Figure 1. Conceptual diagram of project participation model

태도 Ai, 주관적 규범 Ni, 지각된 행동 통제 Ci의 효

용에 대해 각 계수 ωi
a, ωi

n, ωi
c를 가중치로 반영하여 

계산함으로써 참여 의도 효용 PIi가 결정되고, 효용이 임

계값을 초과하면 의도가 참여 P로 전환되는 것으로 (1)

과 같이 설정하였다. 설문조사 시점에 주민 교육이 이루

어지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가 설

문조사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주민 비율 45.5%와 비슷

한 수준의 초기 참여율이 되도록 임계값을 0.568로 설정

하였다. 효용이 임계점 이하로 내려가면 사업 비참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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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된다. 

              

 























(1)

행위자 기반 모형에 적용되는 계획된 행동 이론의 각 

요인은 설문조사 회귀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계수를 결정

할 수 있다(Kaufmann et al., 2009; Luo et al., 2019; Meng 

et al., 2018; Rai & Robinson, 2015; Sopha et al., 2013; 

Scalco et al., 2017). 이 연구에서도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를 나타내는 문항으로서 사업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 이웃의 사업 판단 기여, 사업 이해 능

력을 독립변수로 하고, 참여 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

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의 계수에 비례하여 (1)의 ωi
a, ω

i
n, ωi

c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ωi
a는 0.468, ωi

n는 

0.291, ωi
c는 0.241이며, 태도가 참여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 통제는 태도보다 적

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2. 행위자 기반 모형

행위자 기반 모형은 환경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행위

자로 구성된 모형을 연구자가 만들어서 분석하고 실험할 

수 있게 해주는 전산 기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Squazzoni 

et al., 2013). 행위자 기반 모형의 핵심 아이디어는 세계

의 많은 현상이 행위자-행위자 상호작용, 행위자-환경 상

호작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모형화될 수 있고, 정보의 교

환으로 구성되는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행위자가 내부 상

태를 업데이트하거나 추가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

이다(Wilensky and Rand, 2015). 

사회연결망분석이 행위자 간 관계를 정적으로 제시한

다면, 행위자 기반 모형은 행위자 간 복잡한 상호작용 

결과를 동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Choi, 2010). 또

한 행위자 기반 모형은 투입하는 매개변수들이 모형 결

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복적

으로 실험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abzian et al., 

2019). 

사업 참여 모형 도식은 <Figure 2>와 같다.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참여와 관련된 행위자의 여러 속성

에 대한 초기 상태값이 지정되고, 순서도에 따라 의사결

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네트워크를 통해 이웃의 사업 참

여 정도를 파악하고 주관적 규범이 작동한다. 사업 관련 

교육이 실행되면 지각된 행동 통제의 사업 역량을 배양

하고, 개인별 소득원에 따라 연간 소득이 창출되고 분배

되면 사업에 대한 태도가 결정된다.

Figure 2. Flow chart of project participation model 

산촌 주민 토지이용 의사결정 모델 연구를 수행한 

Huh et al. (2016)처럼 1년마다 1회 의사결정이 갱신되는 

것으로 하였다. 1년마다 모든 주민은 나이를 한 살씩 먹

고, 통계청의 2017년 충남 기대수명 82.2를 초과하면 사

망하고, 이장 면접 결과에서 확인한 바에 따라 인구 규

모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귀촌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

도록 설정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의 설문조사 응답 결과는 용이한 방

정식 계산을 위해 0에서 1까지의 변수 범위로 정규화하

여 모형에 적용했다(Luo et al., 2019). 이 연구에서 모형

에 투입되는 대부분의 변수값은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

고, 일부는 연구자가 분석 목적에 맞게 설정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를 대상 지역의 인구 규모에 맞춰서 대입하여 

활용하는 행위자 기반 모형 연구처럼(Ernst and Briegel, 

2017; Kandiah, et al., 2019),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결

과(N = 33)를 바탕으로 광금리 인구 규모에 맞춰 모형의 

인구를 66명으로 설정하였다. 

복잡계 현상으로서 행위자 기반 모형의 특성상 시뮬

레이션 결과가 매번 달라지는데, 여러 선행연구에서 100

회 시뮬레이션 평균을 사용하고 있다(Groeneveld et al., 

2019; Le Pira et al., 2017; Mungovanet al., 2011; Rai and 

Robinson, 2015). 이 연구에서도 모형의 시나리오별로 

100회 시뮬레이션 결과값의 평균을 최종 결과로 채택하

였다. 의사결정의 시간 단위는 1년이고, 시뮬레이션이 20

년 동안 진행되도록 했다. 행위자 기반 모형을 위해 개

발된 무료 프로그래밍 언어 소프트웨어로 편의성과 확장

성이 높은 NetLogo 6.2.0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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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료수집방법과 시나리오 설정

1. 연구대상지 선정

산림휴양치유 관련 농산촌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잠재력이 있는 충남 청양군 광금리, 강원 양양군 어성전

2리, 강원 고성군 장신2리, 전남 순천시 구상리와 흥대리

를 사전 조사하여 마을 의사결정과정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행위자 기반 모형을 구축하기 위

한 연구 대상지를 충남 청양군 광금리로 선정하였다. 조

사 시점에서 광금리는 2005년 산촌생태마을 지정 이후 

잘 운영되어 우수 관광마을 사례로 소개된 바 있고, 

2020년부터 산림휴양치유마을조성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어성전2리는 산촌생태마을과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풍력발전을 둘러

싼 갈등 및 리더십의 문제로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지지

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신2리는 계곡유원지에 여름

철 관광객이 많은 지역으로 최근 자연학교 사업이 구체

적으로 진행되면서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와 참여 의지

가 매우 높았다. 구상리와 흥대리는 개발에서 소외된 지

역으로 사업 경험이 전무하고 치유의 숲 조성 계획에 대

한 논의가 시작된 지역인데, 마을 리더그룹은 관심이 있

으나 공동체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산

림휴양치유 관련 사업 초기 추진 유형, 마을관광사업 경

험이 있으나 현재 중단된 유형, 현재 적극적으로 진행되

고 있는 유형, 마을관광사업 경험이 없는 유형으로 산림

휴양치유 자원이 있는 지역을 구분했을 때, 사업 초기 

추진 유형인 광금리 사례가 관광 개발 추진 과정을 행위

자 기반 모형을 통해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분석하기에 

상대적으로 가장 나은 조건에 있었다. 이 연구는 행위자 

기반 모형을 통해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20년간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으로 사업 시작 단계의 

초기값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림휴양치유마을조성사업 

추진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변화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초기값을 수집하기에 적합한 충남 

청양군 광금리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설문조사 

사업 참여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행위자 기반 모형의 

초기값을 수집하기 위한 설문지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

구 검토 결과에 기반하여 구성하였다. 조사 시점의 광금

리는 이장 주도로 산림휴양치유마을조성사업을 신청하여 

예산을 배정받은 직후였으며, 마을 회의와 교육 등을 시

작하기 전 단계에 있었다. 설문 조사는 2019년 1월 24일

과 25일 양일에 걸쳐 현지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광

금리의 모든 가구를 방문 조사했지만 집에 없는 경우가 

많고 응답거부자가 있어서, 실제 거주하는 성인 인구 70

명 내외 중 총 33부의 유효 설문부수를 확보하였다. 이

러한 응답자 정보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Variable Category
Number of 

people

Percentage

(%)

Gender
Male 18 54.5

Female 15 45.5

Age
Under 65 14 42.4

65 years old or older 19 57.6

Income

10 million won 

or more per year 
16 48.5

Less than 10 million 

won per year
17 51.5

Native or 

not

Native 22 66.7

Migrant 11 33.3

Total 33 100

Table 1. Composition of survey respondents

측정항목은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함께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논의된 인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측정

하기 위해 동종선호(homophily) 교류, 소통 이웃 수, 전

문가 교육 필요성, 사업 내용 이해, 사업 이익, 사업 참

여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성별, 귀촌 여부, 소통 이

웃 수, 원하는 사업 참여 활동은 명목 척도로, 거주기간, 

나이, 소득은 비율 척도로, 나머지 문항은 5점 리커트 기

술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마을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 현황 정보는 이장과의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3. 시나리오

행위자 기반 모형을 활용한 주민 의사결정 분석을 위

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마

을 주민들은 주관적 규범, 태도, 지각된 행동 통제의 효

용을 계산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준 시나리

오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각 항목이 계산될 수 있도

록 구성하였고, 변형 시나리오는 교육과 사회적 요인의 

관점에서 특정 요인들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지각된 

행동 통제에서 교육 수준 변화, 태도에서 평판 고려, 주

관적 규범에서 규범 효과 증대 상황을 설정하였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주관적 규범의 사회적 영향 효용

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주민 중 작년에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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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vida-Portugal et al., 2017; Ernst and Briegel, 2017; 

Jensen and Chappin 2017; Palmer et al., 2015). 주민 교류 

메커니즘은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한 주민들 사이에 성

별, 연령, 소득, 원주민 여부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유사

할수록 더 링크가 형성되도록 하고, 다른 사례들을 참고

하여 이웃 관계의 군집 정도를 나타내는 군집계수가 0.3 

내외가 되도록 작은 세계 네트워크(small-world network)

를 구현하였다(Vairachilai et al., 2017). 

그리고 주민 설문조사와 이장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현재 소득을 농산물 생산, 공공 일자리, 기타 직

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였다. 사업 참여 방식은 농산물 

직거래, 식당 음식 판매, 숙박시설 운영, 체험 프로그램 

진행, 숲ㆍ문화 해설사 활동으로 설정하고, 여러 통계 

자료와 다른 운영 사례를 반영하여 참여시 예상 수익이 

계산되도록 하였다. 태도의 경제적 효용은 자연로그를 

취하여 절대 소득을 마을 평균 소득으로 나누는 상대소

득 접근법을 따랐으며(Ball and Chernova, 2008; Clark et 

al., 2008), 기존 소득, 참여시 예상 소득, 사업 참여로 기

존 일을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합산한 소득을 기존 소

득과 비교하여 사업 참여로 인한 소득 효용이 결정되도

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행동 통제의 효용은 사업 내용 이

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방정식을 구성하였

다.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는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

다(Kim, 2017). 농촌 개발사업 과정에서 많이 활용된 농

촌포럼의 경우 1년에 4차례 정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어, 기준 시나리오에서도 첫해에만 4회의 교육이 진행되

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교육 및 사회적 측면의 요인들을 변

형시킨 시나리오의 특징은 <Table 2>와 같다. 지각된 행동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수준 변화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첫 해 4회 교육보다 증가된 12회 교육, 첫 해 교육 

후 4회 교육을 5년마다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시나리오, 첫 

해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이 없는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Scenario 

classification
Changed content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Changing 

learning 

level

12 times learning in the first year / 

Learning every 5 years / 

No learning

Attitude
Considering 

reputation

In addition to economic utility, 

attitude is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social utility of reputation

Subjective 

norm

Maintaining 

community

Population composition is 

maintained without death

Table 2. Variant scenarios

그리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측면을 검토하

기 위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인 

주민은 평판이 올라가고, 이러한 평판이 사회적 효용으

로 경제적 효용과 동일한 비중으로 태도 효용 평가 과정

에 포함되도록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태도와 관련된 

사업 참여 평가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계획된 행동 이론은 다양한 해석에 열려있다

(Muelder & Filatova, 2018). 

평판은 사회 집단에서 인정을 받는 정도를 의미하며 

공동체 기여는 평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Lin, 2002). 

평판은 공동체성의 발현 정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로서, 타자의 의견과 행동에 동조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주관적 규범과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 사업의 

사회적 영향은 지역 사회 통합성과 공동체로서 감각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관광 개발에 대한 주민의 태도에 영

향을 미친다(Lee et al., 2017; Moghavvemi et al., 2017). 

사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농촌관광 

사업 개발 태도에 양의 효과가 있고(Joo and Park, 2008), 

스페인 관광지 연구에서도 긍정적 사회 영향 인식이 관

광 개발 태도에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artín et al., 2018).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이 응답한 평

판 고려를 초기값으로 설정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

업 참여 경험이 1회 늘어나면 평판에 의한 효용이 중국 

농촌 마을 사례 연구와 마찬가지로 0.1 증가하는 것으로 

하였다(Chen et al., 2018). 

한편 주관적 규범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요인

인데, 고령의 원주민이 사망하고 귀촌인이 증가하는 기

준 시나리오와 달리 공동체 유지 시나리오를 통해 고령

의 주민들이 사망하지 않고 귀촌인이 추가되지 않아 기

존 주민 구성이 20년 동안 그대로라는 가상의 상황을 통

해 주민 구성의 효과도 살펴보았다. 농촌 연구에서 중요

할 수 있는 주민 구성 변화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준 시나리오

사업 준비 단계에 4회의 교육을 실시한 후 사업 참여

가 시작되는 첫 해에 주민의 사업 참여율과 비참여율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주민 참여율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Figure 3). 마을에서 원주

민의 특성이 약화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원주민은 재

배한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관광 개발 사업에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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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수 있는데, 고령화로 원주민이 사망하고 귀촌인

이 유입되면서 마을 전체적으로 농산물 재배 비중이 감

소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율도 하락하게 된다. 사업 

시작 후 참여율을 증대시킬 다른 계기가 없을 때 발생가

능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Figure. 3. Project participation rate in the base scenario

교육이 1년 진행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

점에서 참여율은 48%였고, 10년 뒤에는 36%, 20년 뒤에

는 31%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3). 참여 

의도 효용도 일정 수준 감소했고, 태도, 주관적 규범, 지

각된 행동 통제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이 흐르면서 고령의 원주민이 사망하고 대신 외부에서 

새롭게 유입된 귀촌인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고 

농산물 직거래 수요도 원주민보다는 낮은 편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Time-step
Participation 

rate

Participation 

intention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1 year 48% 0.57 0.57 0.46 0.70

10 years 36% 0.49 0.46 0.35 0.71

20 years 31% 0.43 0.41 0.30 0.63

Table 3. Participation rate and factors’ utility

사업 활동 유형별 참여율은 <Table 4>와 같다. 농산물 

직거래가 38%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다

가 20년 뒤에 20%로 절반 정도 줄어들었고, 음식, 해설, 

체험 프로그램 운영, 숙박은 초기에 10%를 약간 넘는 

수준의 참여율에서 나중에 10%에 못 미치는 참여율로 

감소했다. 20년 기간 동안 기준 시나리오의 사업 활동별 

참여율은 Park and Lee(2009)와 Park et al.(2016)의 조사 

결과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2000년대 초

부터 본격적으로 농촌관광 사업이 마을단위로 추진되어 

2010년대 초까지는 주민참여가 활발하였다(Na et al., 

2016). 그러나 주민들의 고령화로 주민 참여가 점점 어

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뮬레이션 결과는 선

행 연구의 과거 사업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적절한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Activity 1 year 10 years 20 years

Agricultural products 38% 27% 20%

Restaurant 11% 10% 9%

Commentary 12% 9% 7%

Experience 14% 10% 9%

Accommodation 11% 7% 7%

Table 4. Participation rate by project activity

그리고 기준 시나리오에 따라 행위자 기반 모형 시뮬

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연간 마을의 소득은 첫해에 

26,602만 원이었고, 점차 감소해 30년 뒤에 21,277만 원

이었다. 이는 국내 등록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평균 

8,850만 원(2017년 기준)보다 많고, 농촌관광이 실질적으

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의 평균 매출액 21,979만 원과 비

슷한 수준이다(Kim et al., 2018). 

2. 교육 변화 시나리오

교육이 사업 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교

육을 강화한 최초 12회 교육 시나리오, 주기적으로 5년마

다 4회씩 교육을 하는 시나리오, 처음부터 한 번도 교육

을 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최초 4회 교육을 하는 기준 시

나리오와 비교하였다. 4가지 시나리오 모두 완만하게 하

락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은 비슷한 편이고, 참여율에 차

이가 있으나 크지는 않았다(Figure 4). 주민들의 마을 사

업 참여에 교육이 미치는 영향은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

다. 이 연구에서 지각된 행동 통제가 사업에 미치는 비중

이 태도 및 규범에 비해 낮게 설정되었다는 점과 함께 연

구대상지인 청양군 광금리가 마을사업 경험이 풍부하여 

사업 이해도가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작용하였다.

Figure 4. Learning change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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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최초 교

육이 이루어진 시나리오에서 참여율이 약간 더 높은데, 

최초 교육 이후 20년이 흐르면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그리고 최초 4회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12회 교육을 실

시하는 것은 20년 기간 동안 사업 참여율에 있어 큰 차

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일정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

는 것은 사업 참여에 효과적이지만, 그보다 더 집중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한편 5년마다 

교육 시나리오를 보면 5년 주기로 참여율을 약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20년 시뮬레이션 후 4개 시나리오에서 주민의 참여율

과 참여 의도 효용은 <Table 5>와 같다. 사업 기간 중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민의 사업 참여율은 약

간의 차이를 보였다. 교육을 통해 지각된 행동 통제가 

높아지고, 이는 참여 의도 효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반면 주민들이 사업 

관련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각된 행동 통제가 낮아지고, 

그 영향으로 참여율도 낮아지면서, 전년도 참여율에 의

해 결정되는 주관적 규범도 감소하게 된다. 교육을 통한 

지각된 행동 통제 효용의 변화가 이웃 영향으로 인한 규

범 효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Participation 

rate

Participation 

intention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Base

(4 times 

learning)

31% 0.43 0.41 0.30 0.63 

12 times 

learning
33% 0.44 0.41 0.30 0.67 

Learning 

every 5 

years

36% 0.49 0.43 0.34 0.78 

No 

learning
30% 0.40 0.41 0.28 0.55 

Table 5. Results after 20 years by learning scenarios

3. 사회적 측면 변화 시나리오

사회적 측면에서 평판 고려 시나리오와 인구 구성 유

지 시나리오를 기준 시나리오와 비교하였다(Figure 5). 

평판 고려의 경우, 태도의 복합적인 결정 방식을 고려하

기 위해 사회적 효용 평가 시나리오를 살펴보았다. 공동

체 사업 활동 참여로 인해 평판이 증가함으로써 사회적 

효용이 높아지는 것을 경제적 효용과 함께 평가하는 방

식은 경제적 효용만 고려하는 기준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참여율과 효용 패턴에서 차이를 보였다. 점차 주민들의 

사업 참여 경험이 누적되면서 평판이 올라가고, 평판의 

사회적 효용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높아진 참여율이 유지

되는 경향을 보였다. 

Figure. 5. Social factor change scenarios

한편 기준 시나리오에서 고령 주민의 사망과 귀촌인

의 유입을 설정한 것과 달리, 인구 구성 유지 시나리오

에서 고령 주민이 사망하지 않고 그대로 생존한다는 가

상의 상황에서는 참여율이 하락하지 않고 유지되는 경향

이 나타났다. 농산물 판매를 하던 원주민이 줄어들고 농

사를 짓지 않는 귀촌인 유입이 확대되면서 참여율이 하

락하는 기준 시나리오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원주민 참여 감소는 전년도 참여율에 의해 

결정되는 주관적 규범을 낮추고, 이는 다시 참여율을 낮

추는 효과가 있다. 

20년 시뮬레이션 후 기준 시나리오와 사회적 측면 변

형 시나리오에서 주민의 참여율과 참여 의도 효용은 

<Table 6>과 같다. 평판 고려 시나리오에서 상당히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것은 규범 효용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평판 고려 시나리오에서 태도의 효용 증가로 높아

진 참여율이 규범 효용을 높이고, 높아진 규범 효용은 

다시 참여율을 높이거나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태도

와 규범 요인의 동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Participation 

rate

Participation 

intention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Base 31% 0.43 0.41 0.30 0.63 

Considering 

reputation
77% 0.69 0.68 0.74 0.63 

Maintaining 

population
50% 0.58 0.56 0.51 0.69 

Table 6. Results after 20 years by social factor change 
scenarios



행위자 기반 모형을 활용한 농촌관광 사업 주민 참여 연구

Vol. 27, No. 2, 2021 85

V. 결  론

이 연구에서 구축한 사업 참여 모형에서는 계획된 행

동 이론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요인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다양한 시나리오 시뮬레이

션 결과 세 가지 요인의 효용 중 지각된 행동 통제 요인

과 비교하여 태도 요인 및 주관적 규범 요인의 변동성이 

큰 편이었다. 태도 요인의 변화에는 인구 구성이나 평판

이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주관적 규범의 경우, 다른 두 

요인에 의해 참여율이 낮아지면 이웃의 사회적 영향도 

작아지기 때문에 참여율이 더 낮아지고, 참여율이 증가

하기 시작하면 이웃의 영향이 커지면서 참여율이 더 높

아지는 선순환 효과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주관적 규범의 선순환 효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

점은 참여 의도 효용이 낮은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하도

록 만드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관적 규범의 변

동성은 태도 효용이나 지각된 행동 통제 효용의 변화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었다. 사업 참여 모형의 특징은 태도

나 지각된 행동 통제의 효과가 주관적 규범의 효과와 긴

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태도나 지각된 행동 통

제에 의해 높아진 참여율이 주관적 규범을 높인다는 점

은 주민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목할 지점이다.

교육 증대나 평판 고려처럼 특정 요인을 변화시킨 시

나리오에서는 주민들의 사업 참여율 감소 정도가 약해지

거나 증대되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는 향후 농촌관광 사

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어떤 부분에 신경 쓸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시켜준다.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으

로 관광 사업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며, 마을의 공동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한편 기준 시나리오에서 주민들의 사업 참여율이 점

차 감소하는 결과의 큰 이유는 마을에서 원주민 비율이 

줄어들고 귀촌인 비율이 늘어나는 인구 구성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기존 사업 참여 방식에서 농산물 직거래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점차 증가하게 되는 귀촌인들은 

원주민만큼 농업을 하지는 않기 때문이었다. 2019년 귀

농어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 귀농은 11,433 가

구인데, 귀촌은 317,660 가구로 농업인 등록을 하지 않

는 인구가 훨씬 많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t al., 2020). 농업을 전업이나 겸업으로 하

지 않고 텃밭에서 농산물을 재배하여 마을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지만, 충남 청양군 광금리 사례를 포함하여 사

전조사를 했던 강원 양양군 어성전2리, 강원 고성군 장

신2리, 전남 순천시 구상리와 흥대리 사례를 보면 다른 

소득원이 있거나 전원생활을 위한 귀촌인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연구는 현재 시점에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20년 

간 미래를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귀농 활성

화 정책과 농업 여건이 변화될 경우 귀촌인의 농업 참여

가 확대되는 시나리오를 포함하지 않았다. 귀촌인 증가

와 함께 농촌관광 사업 주민 참여율이 감소하는 시뮬레

이션 결과는 농촌관광 사업을 귀농인 확대 정책과 연계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2018 국민 농촌관광 실태조사에서 도시민의 농

촌관광 경험 유형은 농촌 둘레길 걷기 19.1%, 특산물 직거

래 17.0%, 맛집 방문 16.6%, 체험활동 11.3%, 캠핑 8.5%, 

숙박 8.2% 순이었다(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2019). 농산물 직거래 이외의 농촌관광 활동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중요

하다. 공감대가 비슷하여 도시민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귀촌인들이 이러한 농촌관광 활동에 참

여한다면 방문객 증대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행위자 기반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참여율이 높

지 않았던 숲ㆍ문화 해설사, 숙박 시설 운영, 식당 음식 

판매 활동에 귀촌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성공적인 관광 모델 개발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귀촌

인의 마을 사업 참여 의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귀

촌인들은 원주민과 의사소통을 어려워하고 유대감을 느

끼지 못하며, 마을 활동 참여를 요구하는 공동체주의와 

귀촌인의 개인주의가 충돌하는 경향이 있고, 사업 관련 

회의ㆍ교육 참석을 부담스러워하며, 의사결정이 원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화가 지배적이라는 점 등은 귀촌

인의 마을 사업 참여 의지를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Ahn et al., 2018).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농촌관광 사업과 함께 실시될 필요가 

있다.

행위자 기반 모형을 관광 개발 사업 사례에 적용하고 

계획된 행동 이론의 요인별로 조정한 시나리오 비교 분

석을 통해 주요 요인 간 관계의 특성과 작동 방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동안 관광 개발 의사결정 연구

는 공동체 주민의 의견 교환과 선택의 미시적인 메커니

즘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주민 의사결정 과정에

서 간과되었거나 분석되지 못했던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따른 복잡계 현상을 이 연구를 통해 검토할 수 있었다. 

모형의 설계 측면에서 한계로는 관광 개발 사업의 유

형이나 관광 자원의 보유 정도에 따른 관광객 증대나 감

소, 지역적 특성, 관광객의 선호 활동 등이 모형에 반영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관광객과 주민의 상호작용 모형

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 참여 모형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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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

지 않았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이 관광 개발에 대한 주민의 태도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환경적인 측면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복수의 연구대상지를 선정하여 비

교 분석을 하지 않고 단일 지역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

행한 점 또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다른 지역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고 비

교 분석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연구의 결과가 보다 일반

화되거나 다른 연구 결과로 검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의 수행과 논문 게재는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 

2017S1A3A2067220)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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