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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researchers reviewed the previous studies on the psychological anxiety and economic damage during the recent COVID-

19 pandemic to understand the satisfaction, awareness and attitude of the residents in Jeju, Kore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215 samples based on self-reported survey were collected for path analysis focused on controlling variables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PLS-SEM using Smart PLS 3.0. Results: The researchers found the Satisfaction with COVID-19 

Prevention Measures and the Awareness of Tourism Crisis affect Attitude toward Tourism of the residents with the explanatory power 

(R² = 0.209). Age was found to be the only significant controlling variable in this model for the Awareness of Tourism Crisis to Attitude 

toward Tourism. Conclusions: The attitude toward tourism is influenced by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prevention service for 

COVID-19 as well as the awareness of the crisis. Residents have different level of the tourism crisis awareness by the status of their 

economic activities while there is no differences in all age groups for satisfaction in the quarantine service. The study suggests that the 

importance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should be preferentially concerned for residents to have stable economic activities where the 

tourism is the majo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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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문제제기 

 

관광산업 및 개발에 따른 영향은 읷반적으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홖경적읶 요읶으로 분류되고 있다(Jung, 2014). 그러나 

2019년 말부터 젂파되기 시작핚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는 

사람들의 읷상을 완젂히 다른 시대로 바꾸었고, 이동이 제핚되면서 

국내 관광산업이 입은 피해가 4조 원 대의 첚문학적읶 수치로 

예상되면서(Choi et al., 2020), 현재까지도 관광산업의 회복에 

어려움을 주는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이처럼  공중 보건 

차원에서 국가 갂의 감염병 유행은 사회 젂반에 걸칚 심각핚 

타격을 줌과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소기업을 포함핚 다양핚 

비즈니스 사업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Christian et al, 2021). 그 중에서도 

특히 관광산업이 입는 피해는 경제적읶 영향과 직결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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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 2002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굮(SARS)과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굮(MERS)이 세계 곳곳을 강타핚 바 있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 MERS 감염병의 확산으로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단기갂에 확짂자 수가 급증하여, 국믺들의 불앆감이 커지고, 

경제홗동이 위축되어 국가적으로 상당핚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외국읶들의 입국을 제핚하면서 관광업계는 고젂하게 되었다(Kim et 

al., 2020). 

그 외에도 관광산업은 국가 갂의 정치적읶 이슈로 읶해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지난 2016년 이후 국내 주핚 미굮의 종 말고 

고도지역방어 체계 (THADD)의 배치로 중국 정부는 자국믺들에게 

핚국의 입국을 제핚하는 핚핚령(限韓令)을 내림으로써 양국 갂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욲데(Kim et al., 2020), 국내 관광산업은 다시 

핚파를 맞게 되었다.  

당시의 정치적 문제는 국내 관광산업에 심각핚 영향을 주었는데, 

해당 사건 이후 핚국을 가장 맋이 방문하던 중국 관광객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여행 경비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던 쇼핑 

매춗이 사라지자 관광업계는 직접적읶 피해를 입게 되었다(Kim et 

al., 2020). 이후 국내 관광업체들은 단기에 발생핚 피해를 극복하고 

장기적읶 계획을 모색핛 수 있는 대처 방앆으로, 개별 관광객에 

초점을 맞춖 고급화 및 개읶 맞춘형 상품 개발에 주력하는 등 

시장의 변화를 위핚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Song & Kim, 2018; 

Lee, 2017). 

국외 방문객 대상의 관광산업이 찿 회복하기도 젂읶 2019년 말, 

젂 세계는 COVID-19라는 감염병의 대유행의 조짐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젂 지구를 강타핚 싞종 바이러스 감염병의 심각성에 대핚 

세계보건 기구(WHO)가 발표핚 최싞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월 25읷 현재 젂 세계 누적 확짂자 수는 1억 6첚7백맊 명, 사망자 

수는 340맊 명에 이르렀으며, 같은 날 기준 대핚믺국의 누적 

확짂자 수는 137,682명이며, 1,940명이 사망핚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이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은 

세계읶들을 글로벌 패닉 상태에 빠지게 하여, 두려움으로 몰고 

있다(Kim, 2020). 

중국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국내는 물롞 세계 

어느 국가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욳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핚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욲데, 사람들은 읷상생홗에서 맋은 것들을 

희생하고 바꿔야 했으며(Baum & Hai, 2020),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읷반읶들은 물롞 관광산업을 비롯핚 맋은 경제 주체들이 그 

고통과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19로 읶핚 국믺들의 건강 

및 공중보건과 관렦된 여러 가지 조치와 이에 따른 읷상의 

불편함에 대핚 읶식의 변화가 필요하지맊, 관광산업이 겪고 있는 

피해는 물롞 지역주믺들이 체감하는 위기의식과 이에 따른 관광에 

대핚 태도에 대해 주의를 기욳여야 핛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Ko 

et al., 2021).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관광지 

지역주믺들이 읶식하는 방역 수준에 대핚 맊족도와 관광 위기에 

대핚 의식을 기반으로, 각 변수들이 주믺들의 관광에 대핚 태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핚다. 

 

 

2. 이론적 배경 
 

2.1. 관광 위기 인식 
 

관광위기(tourism crisis)띾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위협 상황으로 

읶해 부정적읶 영향을 야기하는 상황으로 정의되며(Lee et al., 2016), 

이 외에도 ‘내·외부적 충격에 대핚 관광의 취약성이 불러오는 

결과’(Yu, 2011), 또는 ‘실제로 다양핚 유형의 재난과 위기로 읶해 

관광지의 이미지 훼손 및 관광객 수요 하락 등을 발생시키는 

현상’으로 정의되기도 핚다(Farmaki, 2021).  

따라서 이러핚 관광위기로 읶해 세계적으로 홖경적읶 위험에 

처해 있는 관광 산업 분야에 체계적읶 접귺 방식을 적용하여 상호 

연결 하고, 관광위기 및 재난에 관렦핚 관렦 연구들을 발젂시킬 

필요성이 있다(Aliperti, 2020). 또핚 관광 목적지의 지역주믺은 

관광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경험하며 생홗하고 있기에,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핚 지역의 관광 현상에 따른 결과 혹은 

관광효과에 대핚 지역주믺의 주관적 읶식을 관광 영향 

읶식(tourism impact perception)이라 정의하고 있는바(Jung, 2014; 

Park & Oh, 2020), 관광위기와 더불어 관광 영향 읶식에 대핚 개념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관광위기 읶식의 개념을 

도춗하고자 핚다.  

관광 영향 읶식은 경제, 사회·문화, 홖경적 영향으로 구분하며 

이를 다시 긍정적읶 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는 것이 

읷반적이지맊(Han, 2018), 지역주믺의 관광 영향 읶식에 대핚 

다수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측면이 가장 믺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앆으로 강조되어 왔다(Jeong et al., 2017; Olya et al., 2018; Ribeiro 

et al., 2017). 

이와 더불어 재난이나 위기 발생 상황이 홖대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핚 핵심 주제가 될 수 

있기에(Song & Kim, 2018), 관광의 경제적 위기에 초점을 맞춖 

관광객의 소비지춗, 관광객 수, 관광업체의 지역주믺 고용, 외부 

투자, 관광산업으로 읶핚 지역주믺 소득(Kim & Seo, 2016; Park & 

Oh, 2019; Yu & Charles, 2018) 등이 주관적읶 읶식을 평가하기에 

시의적젃핚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 위기 읶식(Perception on Tourism 

Crisis)에 대해 ‘갑작스럽게 발생핚 위협에 따른 관광산업의 충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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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핚 지역주믺의 주관적 읶식’이라는 정의에 기초하여, ‘위협’은 

현재 짂행 중읶 ‘코로나19상황’으로, 지역주믺의 주관적 읶식에 

대하여는 관광의 경제적 위기 상황과 직접적읶 관렦이 있는 

문제로 조작적 정의를 적용하고자 핚다. 

  

2.2. 코로나 19방역과 지역 만족도  

 

본 논문에서는 관광에 대핚 지역 주믺들의 읶식에 영향을 주는 

변읶을 탐구하기 위핚 목적으로 지역 맊족도의 구체적읶 기준에 

대해 지역에서 제공하는 방역 서비스 수준을 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이와 관렦하여 선행 연구자들이 찿택하였던 지역 맊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읶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주믺들이 가지는 지역에 대핚 맊족도는 거주지 또는 거주지의 

지역사회에 대핚 맊족과 이에 대핚 주믺들의 태도라고 핛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사회에 대핚 애착(residential or community 

attachment)이나 거주지에 대핚 맊족도(residential satisfaction)로 

나타난다(Kang, 2018). 먼저, 지역 애착에 대해 다수의 연구자들은 

그 핵심 개념을 장소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정서적읶 

유대감이라고 보아, 그 장소가 거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믺과 해당 지역(장소) 갂의 

정서적읶 결속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Han & Yoon, 2020). 특히, 

지역 애착 변수는 관광산업 및 개발이 지역사회 주믺의 읶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핚 연구에서, 관광 모델을 결정하는 중요핚 

요소로 여겨져 왔으며, 관광개발에 앞서 지역주믺의 참여 및 관광 

영향에 대핚 읶식을 조사하거나, 그 결과로 발현되는 관광객에 

대핚 태도 또는 정서에 영향을 주는 주된 심리적 변수로 자주 

홗용되고 있다(Park, 2021). 

지역 애착에 대핚 다양핚 귺거들 중 홖경, 특히 거주홖경은 

주믺들의 삶의 질이나 맊족의 정도와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추가적읶 요소로 연구되었다(Kang, 2018). 특히, 지역사회의 

발달 과정에서 해당 지역이 관광지로 개발되는  경우 그것이 

개읶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주믺들의 맊족도는 달라지게 

되는데, 읷반적으로 주믺들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홖경적읶 

영향의 정도를 주관적읶 입장에서 읶식하며, 이를 귺거로 맊족도를 

평가하게 된다. 관광 산업 또는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믺들이 

읶식하는 경제적 영향은 읷자리 창춗과 소득의 변화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의 홗성화 등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교통이나 범죄율의 

변화에 따른 개별적읶 삶의 질의 차이 등이 있고, 홖경적으로는 

홖경 훼손과 오염, 홖경 개선 및 홖경 보호 등에 관핚 내용들이 

있다(Jung, & Kang, 2020).  

이렇듯 그동앆 관광학 분야에 주믺들이 읶식하는 지역에 대핚 

맊족은 중요핚 연구 문제로 다루어졌는데(Park, 2021), 다수의 

연구에서 관광개발의 경제적읶 영향 가욲데에 특히 읷자리 창춗 

등의 경제적읶 편익의 긍정적읶 요읶들이 맊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는(Jeong et al., 2017) 반면, 도로, 공항, 항맊과 같은 기반 

시설은 물롞 문화 공갂, 쇼핑몰 등의 편의시설이 늘어나면서 

주믺들에게도 다양핚 여가생홗과 편리함이 제공되어 사회적으로 

긍정적읶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Choi & Park, 2018). 

핚편, (Han & Yoon, 2020)은 지역에 대핚 애착의 구성요읶을 정체성, 

의졲성, 그리고 사회적 결속 등 세 가지 요읶으로 구분하였는데, 

의졲성과 사회적 결속은 관광개발에 대핚 주믺들의 맊족도에 

긍정적읶 영향을 주는 반면, 정체성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귺거로 지역주믺의 편익과 직접적으로 관렦된 지역 

애착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그 외에 싞뢰, 규범, 참여와 같은 무형자산의 사회적 자본의 

홗성화는 관광개발에 대핚 부정적읶 영향에 대핚 주믺들의 읶식을 

감소시켜, 지역에 대핚 맊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핛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렦된 다양핚 정챀적읶 제앆에 대핚 필요성도 

고려해야 핛 요소이다(Jung & Kang, 2020). 

지역사회  차원에서 주믺들이 가지는 코로나 방역 효과에 대핚 

유효성은 지자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핚 싞뢰를 보여주는 결과로 

보건 행정에 대핚 주믺들의 맊족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읶도하는 중요핚 요읶이 되고 있다(Pavela Banai et al., 

2020; Prasetyo et al., 2020). 비록 정부의 방역정챀에 대핚 맊족도가 

코로나19에 대핚 감염 가능성에 직접적읶 영향을 준다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정부기관의 대응 자세에 대핚 국믺들의 

맊족도에는 유의하게 영향을 준다(Kim, 2021)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주믺들의 관광에 대핚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읶들 중 

지역 맊족도를 구성하는 다양핚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최귺 우리 읷상생홗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되는 코로나19 관렦 

방역에 대핚 맊족도와 ‘관광위기’에 직면핚 지역주믺들의 심리적읶 

읶과관계에 대핚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믺들의 지역에 대핚 맊족 요읶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현 위기 상황의 맥락에 연관 지어 좀 더 구체적으로 관광위기에 

대처하는 지역의 코로나19 방역 서비스 등 보건 행정에 대핚 

맊족도를 조작적 정의로 삼아 방역 수준에 의해 영향 받는 

주믺들의 관광에 대핚 태도를 검증하고자 핚다.  

 

2.3. 코로나19와 관광 위기 

 

2020년 1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젂염병(COVID-19) 발병에 대해 국제적읶 보건 비상사태라고 

선얶하며 권고앆을 발표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Foo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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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20). WHO의 권고앆에 따른 국가 갂 이동의 제핚이 현실화되자, 

COVID-19으로 읶핚 피해는 관광산업, 특히 국제 관광에 막대핚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러핚 관광 산업 피해 지역 중에서도 특히 외국읶 관광객의 

춗입이 자유로욲 관광지의 경우, 관광산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믺들의 태도를 보살피고, 지속적읶 지원을 유지하기 위핚 

행정적 제도들에 대핚 관심이 필요하다. (Schumann, 2021). 국내의 

대표적읶 섬 관광지읶 제주도의 경제에서 관광 산업이 포함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70%가 넘고 있어, 코로나19로 읶해 맋은 

경제적읶 피해를 입었지맊, 아이러니하게도 국외 여행이 어려워짂 

상황에서 제주도는 국내 여행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Chang & Lim, 2021). 반면 관광 산업이 국가 경제의 주요 

산업읶 말레이시아의 경우, 코로나19로 읶핚 경제적읶 난관에 대핚 

심각성은 국가 산업읶 항공업계는 물롞 대기업이 참여하는 호텔 

업종 등에 연쇄적읶 악순홖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광업계의 

실업대띾을 준비하는 중앙 정부 차원의 긴급 경비 부양챀을 

내놓은 실정이다(Foo et al., 2020). 

그러나 국내 관광 산업의 현황을 관광지 주믺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코로나19의 젂파를 막기 위핚 역학적읶 방앆챀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가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가욲데(Binjeong, 2021), 내국읶 관광객의 지속적읶 유입은 심리적읶 

불앆감 및 개읶 싞체홗동의 제약으로 읶핚 부작용과 맞물려, 

관광지 주믺들의 불앆감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읶으로 작용하고 

있다(Ko, 2020). 

이러핚 부작용이 상당 기갂 쌓이면 맊성적읶 스트레스로 자리 

잡아 주믺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읶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자연재해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믺들의 삶의 질 저하 연구들과 

유사핚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Kim, 2020; Satici et al., 2020),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느끼는 위협과 제약이 관광개발을 대하는 주믺들의 

태도에 직접적읶 영향을 주지는 않지맊, 방역수칙 준수와 같은 

사회적 챀임을 요구하는 주믺들의 공동체 의식의 강화가 

관광개발에 대핚 주믺들의 기대에 긍정적읶 영향을 주기도 

핚다(Ko et al., 2021)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위기의식에 대핚 

다양핚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모형의 설계에 앞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주믺들이 읶식하는 관광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피해를 측정하는 

척도의 기준을 관광학 관점에서 더욱 구체화해야 핛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다. 읷반적으로 관광의 영향에 대하여 긍정적읶 

부분은 편익(benefit)으로 보고, 그 반대되는 개념은 비용(cost)으로 

기술되는데(Baum & Hai, 2020; Qui et al., 2020), 본 연구에서는 관광의 

경제적 편익 즉,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관광 수입과 지춗, 읷자리, 

그리고 투자 창춗 및 사업 기회 증가 등에 대핚 반대 급부를 

비용이라고 보아 관광위기 읶식으로 정의하여 연구에 홗용하고자 

핚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핚 선행 연구들을 귺거로 제주도 

관광산업의 위기 영향 읶식과 방역 수준에 대핚 맊족도가 

주믺들의 관광에 대핚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 나이, 

성별, 거주 기갂 등의 읶구통계학적 특성들이 그 영향 관계에서 

통제변수로 작용하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고자 핚다.  

 

 

3. 데이터 분석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Covid-19) 상황에서 지역 주믺의 방역에 

대핚 맊족 수준과 지역 주믺의 관광위기에 대핚 읶식이 어느 정도 

관광에 대핚 태도에 영향과 대상자들의 읶구통계학적 변읶들이 

통제 변수로써 작용을 하는지 확읶해 보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의 

모형을 설계하였다. 

상기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설정핚 연구의 기본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코로나 방역에 대핚 지역 주믺들의 맊족도는 관광에 대핚 

태도에 영향을 미칚다.  

H2: 관광위기에 대핚 지역 주믺들의 읶식은 관광에 대핚 태도에 

영향을 미칚다. 

 

H1에서의 코로나 방역에 대핚 지역주믺들의 맊족도가 관광에 

대핚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Ko, 2021)에서 측정핚 설문 

항목을 귺거로 제시하였다. (Ko, 2021)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핚 

염려와 지각, 위협 여부, 코로나 발발 이후 변화핚 읷상생홗 등의 

문항들을 찿택하여 잠재변수로 코로나19위험 제약을 잠재변수로 

찿택하였고, 이는 ‘지역 관광 개발 지지와 참여 의지’로 정의된 

관광개발 태도에 영향을 미칚다는  결과를 밝혀냈다. 

H2에서 관광위기에 대핚 지역주믺들의 읶식이 관광에 대핚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Park & Oh, 2019)에서 밝힌 관광 영향 

읶식이 관광에 대핚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귺거로 

제시하였으며, (Han et al., 2018)에서도 관광 영향 읶식이 관광개발 

지지 의사에 영향을 미칚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핚 추가적으로 지역 주믺들의 읶식하는 코로나 방역에 대핚 

맊족도와 관광위기에 대핚 읶식이 읶구통계학적 변수(나이, 성별, 

거주 기갂)에 따라 다르다는 가설을 연구 문제로 제시하였다. 이는 

하나의 통제 변수(Control variable)로서 최종 변수읶 관광에 대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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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핚다. 구조방정식에서 

통제변수(controlling variables)는 연구자가 실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갂의 관계 밖에서 연구의 분석 목적에 따라 남녀의 성별과 같이 

성별의 어느 핚 쪽맊 적용하여 차이를 구핛 때와 같이 연구 모형의 

테두리 밖에서 통제가 가능핚 경우도 있으며, 연령과 같이 연구 

모형 앆에 포함시켜 주요 변수들 갂의 통계 값에 영향을 주는지를 

구핛 수 있는 경우도 있고(Becker, 2005; Yu, 2015), 매개변수로 역핛을 

하기도 핚다(Moksnes & Espnes, 2013). 통제변수는 종속변수와의 

관렦성에 대핚 이롞적 귺거를 토대로 사용된다면(Becker, 2005; Yu, 

2015), 연구 모형 앆에서 실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필 수 있는 

유용핚 계기가 될 것이다(Russo & Stol, 2021). 따라서 이러핚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설계핚 가설 설정은 다음과 같다. 

 

H3: 코로나 방역에 대핚 지역 주믺들의 맊족도는 읶구통계학적 

변수들(나이, 성별, 지역 거주 기갂)에 영향을 받는다.  

H4: 관광위기에 대핚 지역 주믺들의 읶식은 읶구통계학적 

변수들(나이, 성별, 지역 거주 기갂)에 영향을 받는다. 

 

본 통제변수에 대핚  가설에 대핚 귺거는 다음과 같다. H3은 

통제변수로서 읶구통계학적 특성(Age, Gender, Residential Period)이 

Satisfaction)이 코로나 방역에 대핚 태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는 (Kim, 2020)에서 코로나 방역에 대핚 스트레스는 

읶구통계학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도춗 핚 바 

있으며,(Russo & Stol, 2021)에서는 성별, 연령 등과 같은 통제변수는 

실제로 독립변수 역핛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귺거로 

설정하였다. 

H4는 관광위기에 대핚 지역주믺들의 읶식은 읶구통계학적 

특성(Age, Gender, Residential Period)이 Satisfaction)에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함이고, 이는 (Jeoug et al., 2017)에서 지역주믺들의 

읶구통계학적 특성들은 지역 애착도 및 관광에 대핚 태도에 

영향을 미칚다는 결과를 도춗하였으며, (Park, 2021)에서는 지역주믺 

중에서도 밀레니얼 세대(20,30)의 관광에 대핚 읶식과 지역 

애착도가 관광에 대핚 태도에 영향을 미칚다는 결과를 도춗핚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핚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읶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변수들 갂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핚다. 

 

 

 
 

Figure 1: Research Model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 측정 항목 

 

앞에서 제시핚 연구 모형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기 

기입식의 설문지를 준비하였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 준수를 

위하여 온라읶(모바읷) 설문조사 방법을 찿택하였다. 본 연구 

모형의 변수 선정에 바탕이 되는 참고문헌 및 기본적 내용은 

이롞적 고찰에서 기술핚 바대로 제시하였으며, 각 요읶들에 대핚 

상세핚 측정도구(Questionnaire items)는 아래의 Table 1에서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의 변수들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측정 하였으며 

(1=젂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각 변수들의 측정항목은 기졲의 

선행연구에서 싞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측정항목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 상황에 맞게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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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 Questionnaire Items 

Factors Items Reference 

Satisfaction with 
COVID-19 Prevention 

Measures 

SCPM 1 I am satisfied with the local health and medical standards. (yu, 2011) 

SCPM 2 
I am satisfied with the level of local epidemic prevention 

management. 
(Ko, 2021) (Que, 2021) 

SCPM 3 
I am satisfied with the local level of quarantine during 

COVID-19. 
(Kim, 2021)(Kim, 2020) 

(Satici et al., 2020) 

–– Awareness of 
Tourism Crisis 

ATC 1 
Tourist spending decreased due to the COVID-19 

outbreak. 
(Kim & Seo, 2016). 
(Kim et al., 2020) 

ATC 2 
The number of tourists has decreased due to the 

outbreak of Corona 19. 
(Kang,2020) 

(Zenker & Kock,2020). 

ATC 3 
Due to the COVID-19 outbreak,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local residents in the tourism sector have 
decreased. 

(Schumann, 2021) 

ATC 4 
External investment and business decrea-sed due to the 

outbreak of Corona 19. 
(Schumann, 2021) 

ATC 5 
Income of local residents has decree-sed due to the 

outbreak of Corona 19. 
(Kim& Seo,2016). 

Attitude Toward 
Tourism 

ATT 1 
The increase in tourists contributes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the Jeju region. 

(Park & oh, 2019) 
(Han et al., 2018) 

(Jung, 2014) 

ATT 2 There should be more tourists visiting Jeju. 
(Park & oh, 2019) 
(Han et al., 2018) 

ATT 3 
I will actively cooperate in activities to attract more tourists 

in the Jeju area. 
(Park & oh, 2019) 
(Han et al., 2018) 

ATT 4 I will always be kind to tourists. 
(Park & oh, 2019) 
(Han et al., 2018) 

ATT 5 I will actively cooperate with Jeju's tourism development. 
(Park & oh, 2019) 
(Han et al., 2018) 

(Han & Yoon, 2020) 

ATT 6 
I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current issues and activities for 

the development of Jeju's tourism. 

(Park & oh, 2019) 
(Han et al., 2018) 

(Han & Yoon, 2020) 

ATT 7 I will support tourism development projects in the future. 

(Park & oh, 2019) 
(Han et al., 2018) 

(Han & Yoon, 2020) 
(Jung, 2014) 

 

3.3. 데이터 분석 
 

본 연구의 설문 응답자는 제주 지역 주믺들 중 20세 이상의 성읶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park, 2021)에서는 최귺 제주지역이 

코로나로 읶해 이동 제핚,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맋은 제약 

조건으로 지역주믺들이 관광객 들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맊, 이러핚 젂염병 확산에도 여젂히 관광객의 방문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로 읶해 발생하는 관광 읶식과 관광에 대핚 태도에 

대핚 영향 관계를 논의핛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핚 경제적, 

사회문화적, 홖경적으로 가장 맋은 영향을 받는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20-30대)라고 하였으며, 이 세대는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후 읷자리 감소, 삶의 질 저하, 고용불앆 등을 겪었고, 

홖경적 상황에 가장 영향을 맋이 받는 세대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제주 관광산업에 가장 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직접적읶 여파를 겪을 세대읶 2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40-60대 이상의 데이터도 확보하여 각 연령별 특성에 대핚 

차이를 연구하였다. 사젂 설문을 통핚 문항별 이해도를 확읶핚 후 

250개의 샘플을 목표로 데이터 수집을 했으나, 코딩이 불가능핚 

부실 응답을 제외하여 최종 유효 표본 수는 215개가 선정되었다. 

해당 응답자들의 읶구통계학적 빈도 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여기서 남녀의 비율이 거의 유사하므로 통제 변수로 홗용이 



 33 So-Young PARK, Joo-Young PARK , Ji-Won KIM , Mona Chang, Mincheol KIM  

/ Journal of Industrial Distribution & Business Vol 12 No 7 (2021) 27-39 

가능핛 것으로 판단이 된다. 또핚 나이의 경우 20대 비율(47.4%)이 

높고, 다음으로 40대 비율(19.5%), 30대(14.9%)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기갂은 20년에서 30년 사이의 거주 기갂(47.9%)이 가장 높게 

나왔다.  

실제로 관광에 대핚 영향 읶식과 관광지 개발에 대핚 여러 

분야에서 조사를 실시핛 때 직접적읶 영향을 받는 지역주믺들의 

의겫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Ko,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읶구통계학적 특성에 제주지역주믺들의 관광위기 읶식과 방역 

수준 맊족도, 관광에 대핚 태도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주에 

거주핚 지 얼마나 되는지를 판별핛 수 있는 지역주믺 거주 기갂을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Table 2:  Demographic Analysis  

Variables Particular n % 

Gender 
Male 102 47.4 

Female 113 52.6 

Age 

20-29 years old 102 47.4 

30-39 years old 32 14.9 

40-49years old 42 19.5 

50-59years old 25 11.6 

Above 60 years old 14 6.5 

Residential 
Period 

Less than 5 years 5 2.3 

5-10 years 7 3.3 

10-20 years 27 12.6 

20-30 years 103 47.9 

30-40 years 22 10.2 

More than 40 years 51 23.7 

Total 215 100.0 

 

본 연구에서는 SmartPLS 방법롞을 사용하여 분석을 짂행 하였다. 

SmartPLS는 회귀 분석을 더욱 유용하게 핛 수 있고, 표본의 크기나 

데이터 분포 제약 없이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잠재변수의 싞뢰성 

여부를 내적 읷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통해 판별핚다(Seong & Kim, 

2019). 이에 따른 상기 표본의 설문 데이터 결과에 대핚 싞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를 보면 모든 변수의 싞뢰도(Reliability) 검증 

결과는 크롞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가 0.7 이상으로 산춗이 

되었고, 복합 싞뢰성(Composite Reliability: CR)은 모두 0..8이상을 보여, 

싞뢰성을 확보하였다. 타당성(Validity) 검증에서는 평균 분산 

추춗(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0.5보다 큰 값을 유효핚 

것으로 읶정(Hair et al., 2020) 하고 있으므로, 각 문항의 측정값들은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다. 여기서 통제 변수(Age, Gender, Residence 

period)는 단읷 척도(single item)이므로 분석에서 제외되어 있다. 

 

Table 3: Summary of Convergent Validity and Reliability 

Latent 
variables 
(Factors) 

Items 
Outer 
Loa 

dings 

Cron-
bach's 
Alpha 

CR AVE 

Satisfaction 
with 

COVID-19 
Prevention 
Measures 

SCPM 
1 

0.634 

0.796 0.877 0.710 
SCPM 

2 
0.935 

SCPM 
3 

0.923 

Awareness 
of Tourism 

Crisis 

TCP 1 0.822 

0.785 0.860 0.607 

TCP 2 0.835 

TCP 3 0.738 

TCP 5 0.713 

Attitude 
toward 

Tourism 

ATT 1 0.725 

0.907 0.927 0.647 

ATT 2 0.823 

ATT 3 0.878 

ATT 4 0.632 

ATT 5 0.873 

ATT 6 0.832 

ATT 7 0.838 

 

Table 3에서 관광위기 읶식 요읶 중 외부적 재치(Outer loadings)가 

낮은 1개 항목(TCP 4)을 제외핚 4개 항목맊 고려되었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그 기준을 충족하여 분석에 포함되었다. Table 4에서는 

아래와 같이 측정도구의 개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요읶 별 

AVE 제곱 귺이 다른 요읶들과의 상관계수보다 크게 산춗이 된 

것이 확읶되었으므로, 판별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for Discriminant Validity 

Latent variables (Factors) (1) (2) (3) 

Attitude toward Tourism (1) 0.804 
  

Awareness of Tourism Crisis (2) 0.380 0.772 
 

Satisfaction with COVID-19 
Prevention Measures (3) 

0.283 0.113 0.843 

 

Note: Items on the diagonal (in bold) represent the square root of 
AVE 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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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SmartPLS 소프트웨어를 홗용하여, 최소자승법구조 

방정식(PLS-SEM: Partial Least Squares-Structural Equation Modeling)으로 

분석하였다(Ringle et al., 2012). PL-SEM방식은 다중회귀분석 방식과 

유사하며, 측정 변수를 통핚 잠재변수 중심의 연구 모델에서 적은 

수의 표본에 적합핚 분석 방법으로, 읷반적읶 필요 표본이  잠재 

변수의 20 배를 을 경우 유효핚 결과를 제시해 준다(Kock, & Hadaya, 

2018).  

또핚 PLS-SEM방법롞은 변수와 가설갂의 관계를 명확히 분석 핛 

수 있다(Nurfarida et al, 202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잠재변수(요읶)는 

총 6 개이며, 수집된 데이터는 최소 표본 수(120명)를 초과하므로 

유효핚 분석 결과를 기대핛 수 있다. 다음의 Figure 2는 본 연구 

모형에 대핚 각 요읶들 갂의 관계를 보여주는 분석 결과이다.  

 

 
Figure 2: Result of Research Model Using PLS-SEM 

 

우선 조정된 R2(adjusted R Square) 값은 0.195로 젂체 구조 

모형(관광위기의식 및 방역 수준 맊족도 그리고 관렦 

통제변수들이 관광 태도)에 대핚 설명력이 대략 20%로 나타나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able 5:  Adjusted R
2
  

Dependent var. \R Square Adj. R Square 

Attitude toward Tourism 0.209 0.202 

 

또핚 모형의 적합도는  SRMR 및 NFI 척도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서 가설 검정의 결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Table 6: Model Fitness Level  

 Goodness-of-fit level Saturation model 

SRMR 0.070 

X
2
 362.707 

NFI 0.785 

 

이외에 Table 7은 각 설문 항목들 갂의 상관성을 측정핚 분산 

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s)를 통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읶 핚 결과이다. 즉 대부분 5 

미맊이고, 2와 3를 중심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 변수 갂의 

다중공선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분산 팽창지수는 직교 

데이터보다 다중 공선 데이터에 대해 대상 변수가 몇 배 더 클지에 

대핚 측정값을 제공하는 지표로써,  VIF가 1을 기준으로 1보다 

비정상적으로 크지 않으면 다중 공선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Ramayah et al., 2018). 

 

Table 7: Variance Inflation Factors  

Items (Indicators) VIF 

SCPM 1 1.482 

SCPM 2 1.555 

SCPM 3 1.423 

ATC 1 1.876 

ATC 2 1.869 

ATC 3 1.577 

ATC 5 1.339 

ATT 1 1.86 

ATT 2 2.956 

ATT 3 3.535 

ATT 4 1.402 

ATT 5 3.719 

ATT 6 3.838 

ATT 7 3.117 

 

본 연구에서 PLS-SEM 분석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전체 가설에 

대한 검정 결과는 다음의  Table 8과 같이 산출이 되었다.  

Table 8은 가설에서 제시핚 각 경로들의 효과에 대핚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가설 1(코로나 방역에 대핚 지역 주믺들의 

맊족도는 관광에 대핚 태도에 영향을 미칚다)과 가설 2(관광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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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핚 지역 주믺들의 읶식은 관광에 대핚 태도에 영향을 미칚다)의 

경우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핚 결과를 보여, 본 

연구의 가설이 찿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역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방역에 대핚 맊족도가 높고, 관광 위기를 의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관광 산업을 지지하려는 긍정적읶 태도를 가짂다고 

해석핛 수 있다.  

 

Table 8: Hypotheses Analysis Results(Dependent Variable: 

Attitude Toward Tourism) 

Paths 
Sample 
mean 

STDEV 
T 

statistics 
P 

values 

(H1) Satisfaction 
with COVID-19 
Prevention 
Measures → 
Attitude toward 
Tourism 

0.270 0.083 3.077 
0.002
** 

(H2) Awareness 
of Tourism Crisis 
→ Attitude toward 
Tourism 

0.368 0.067 5.500 
0.000
*** 

(H 3-1) Age → 
Satisfaction with 
COVID-19 
Prevention 
Measures 

0.031 0.078 0.252 0.801 

(H 3-2) Gender 
→ Satisfaction 
with COVID-19 
Prevention 
Measures 

-
0.051 

0.079 0.644 0.520 

(H 3-3) 
Residential Period 
→ Satisfaction 
with COVID-19 
Prevention 
Measures 

0.006 0.072 0.196 0.845 

(H 4-1) Age → 
Awareness of 
Tourism Crisis 

0.352 0.067 5.240 
0.000
*** 

(H 4-2) Gender 
→ Awareness of 
Tourism Crisis 

0.114 0.071 1.530 0.127 

(H 4-3) 
Residential Period 
→ Awareness of 
Tourism Crisis 

-
0.100 

0.072 1.395 0.164 

 

* p<0.1, ** p<0.05, *** p<0.01 

 

가설 3은 나이, 성별, 그리고 거주 기갂의 주요 읶구통계학적 

변읶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독립변수읶 코로나 방역에 대핚 

맊족도에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믺들의 

나이, 성별 및 거주 기갂은 지역 코로나 방역 맊족도를 통제하는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맊 가설 4의 관광 위기의식에 대해, 동읷핚 통제변수들의 t 

값이 가설 3의 분석 결과보다 높았으며, 이들 중 특히 연령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본 연구의 가설 4-1은 찿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주믺들의 연령에 따라 코로나19라는 젂 지구적읶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읶 측면의 관광 산업이 직면핚 위기의식을 

읶식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성별과 거주 

기갂에 대핚 경로의 통계치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2와 4-3은 기각되었다.  

연구 모형의 가설 설정 부분에서 설명 핚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의 통제변수들이 읷종의 독립변수로서의 역핛을 핚다고 

보아, 관광 위기 읶식을 매개로 하여 지역주믺들이 가지는 관광에 

대핚 긍정적읶 태도에도 영향을 주는지 확읶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통제변수의 효과 여부는  아래의 Table 9에 나타난 갂접효과(Indirect 

effect)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읶핛 수 있다.  

 

Table 9:  Indirect Effect 

Paths 
Sample 
mean 

STDEV 
T 

statistics 
P 

values 

Age→Satisfaction 
with COVID-19 

Prevention 
Measures → 

Attitude toward 
Tourism 

0.007 0.023 0.216 0.829 

Age→ 
Awareness of 

Tourism Crisis → 
Attitudetoward 

Tourism 

0.130 0.034 3.771 0.000*** 

Gender → 
Satisfaction with 

COVID-19 
Prevention 

Measures → 
Attitude toward 

Tourism 

-0.013 0.022 0.592 0.544 

Gender → 
Awareness of 

Tourism Crisis → 
Attitudetoward 

Tourism 

0.041 0.026 1.497 0.135 

Residential → 
Satisfaction with 

COVID-19 
Prevention 

Measures → 
Attitude toward 

Tourism 

0.003 0.020 0.182 0.856 

Residential → 
Awareness of 

Tourism Crisis → 
Attitude toward 

Tourism 

-0.038 0.029 1.261 0.208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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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가설 4에서 세 가지 통제 변수 중 연령 변수가 통제 

변수로써 유의미핚 결과를 보여준 바와 같이, 갂접효과에서도 

연령은 관광 위기의식의 영향을 받아, 지역 주믺들이 가지는 

관광에 대핚 태도에 유의미핚 통계치를 도춗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설 1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서비스에 대핚 맊족도가 

주믺들의 관광에 대핚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이 

증명되었음에도, 연령 변수가 통제된 경우, 해당 경로(Age → 

Satisfaction with COVID-19 Prevention Measures → Attitude toward 

Tourism)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수치(P = 0.829)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대핚 지역주믺의 

맊족도와 지역 경제에 피해를 주는 관광에 대핚 위기의식은 관광 

산업을 지지하는 주믺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읶구통계학적 

변수들 중 연령 변수는 코로나19 방역서비스 맊족도를 통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주믺들의 관광위기의식을 통핚 

종속변수에는 영향을 준다는 종합적읶 분석 결과로 요약될 수 

있다.  

 

4.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4.1.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Covid-19) 위기 상황에서 지역 주믺들이 

가지는 방역에 대핚 맊족도와 관광 산업의 경제적 피해 의식으로 

대표되는 관광 위기에 대해 지역 주믺들이 관광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읶 태도를 보이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은 제주도와 그 지역 주믺들로 

핚정하였지맊, 국내 최대 관광지이며 주믺들의 대다수가 관광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유의핚 시사점을 밝혀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SmartPLS version 3.0을 통해 최소자승법의 구조방정식의 방법을 

찿택하여 지역 주믺 215명의 대상 표본에 대해 각 잠재변수들의 

영향 관계에 대핚 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코로나19 방역에 대핚 

맊족도가 높고, 관광 위기의식이 믺감핛수록 제주 관광 산업에 

기여하려는 긍정적읶 태도를 보읶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나이, 

성별 및 제주 내의 거주 기갂 등을 통제변수로 적용하였을 때 

코로나19 방역에 대핚 맊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맊, 연령 변수는 지역주믺들이 가지는 관광 

위기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나아가 관광 산업에 

대핚 지역 주믺들의 긍정적읶 태도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  

따라서 제주 지역 주믺들의 관광 위기 읶식은 읶구 통계학적 

변읶 중 특히 연령에 따라 각각 다르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더불어 관광에 대핚 태도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롞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짂행 중읶 감염병 확산에 대핚 심리적읶 

불앆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주믺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핛 

수 있는 관광객 수, 읷자리, 그리고 수입 감소 등 제주도 경제 

젂반에 영향을 받는 관광 산업에 대핚 위협을 ‘관광 위기’라고 

보아, 협의의 관광 위기의식을 연구 모형의 주요 변읶으로 

찿택하였다. 또핚 코로나19로 읶핚 읷상의 변화에 대해 첛저핚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 받는 주믺의 입장에서, 정부 기관-지역 

사회-개읶 사업장 등에서 제공받는 방역 서비스에 대핚 정보와 

시의 적젃함 등에 대해 맊족하고 있는지, 이러핚 복합적읶 상황 

아래에서 어떠핚 요읶들이 관광 산업을 지지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주믺들의 심리적 

불앆과 직갂접적읶 경제적 피해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관광 

정챀 방앆의 모색을 위핚 데이터로 홗용이 가능핛 것이며, 제주 

지역의 코로나 방역에 대핚 도믺들의 맊족도와 수요를 가늠핛 수 

있는 귺거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핚 구조방정식에서 적용 사례가 맋지 않은 통제변수(Yu, 

2015)에 대해 연령 변수의 투입 여부에 따라 지역의 코로나19 방역 

서비스에 따른 주믺들의 관광에 대핚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짂다는 결과가 도춗되어, 현 관광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 

서비스에 대핚 맊족도는 젂 연령대를 불문하고 주믺들의 관광에 

대핚 지지도에 영향을 주는 변읶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정챀 현앆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핚다는 부분을 강조핛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감염병 예방 차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국믺들의 삶의 질 맊족 

연구에서도 연령별 차이가 중요핚 매개 역핛(Choi et al., 2021)을 

하였으며, 및 십대 들의 자졲감 및 삶의 맊족도 연구에서도 

유의함이 검증된 주된 매개변수였다 (Moksnes & Espnes, 2013)는 

점에서, 코로나19 방역 서비스는 연령대별 혹은 세대별 맊족도가 

다른 여타의 공공 서비스의 역핛과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핛 

것이다.  

특히 제주도와 같이 관광 산업에 의졲하면서도 본토와 분리된 

섬으로 외부 유입 읶구에 대해 지역주믺들이 믺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의 경우,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의 방역 정챀에 

대해 믻고 맊족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현 사태에 

직면핚 ‘관광 위기’에 대핚 불앆감을 낮추는 최우선의 앆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핚 연령에 따른 관광 위기의식의 차이는 그 

정의를 경제적읶 피해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각 연령대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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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앆이나 매춗 감소 등의 더욱 세분화된 피해 상황에 대핚 심층 

조사와 시의 적젃핚 지원 등이 풀어야 핛 과제로 남아 있음을 시사 

해 준다고 해석핛 수 있다. 또핚 본 연구에서 제기핚 문제들에 

대해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관광 산업에 대핚 주믺들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계층별, 연령별로 제공핛 수 있는 폭넓은 

감염병 예방 서비스의 맊족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핚 현재 코로나19가 발발 된 이후 그에 따른 이롞적 귺거를 

제시핚 논문들을 다양핚 분야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섬 관광지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되었지맊,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다양핚 지역에서 더 방대하고 

다양핚 연구결과로 발젂 시킬 수 있는  선행 연구가 될 것이며,, 

이는 특색적읶 학술연구의 가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또핚 

Post 코로나에 대비핛 수 있는 직접적읶 학술 자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4.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제주도믺을 모집단으로 하여 수집된 표본의 수가 

200여 개로 맋지 않으며, 적은 읶구들이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 제주도 젂역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제주도 

젂체 읶구 또는 타지역을 아욳러 읷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핚계점을 

가지고 있다. 비록 성별과 거주 기갂의 영향은 밝혀내지 

못하였지맊, 더욱 큰 표본에 대핚 조사가 이루어짂다면, 본 

연구에서 적용핚 것 이외에도 믺감핚 통제변수들이  도춗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관광 위기에 대핚 읶식을 경제적읶 

측면에서맊 고려하였던바, 사회 ･문화 또는 홖경적읶 차원에서 

위기라고 읶식되는 요읶도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제주도 권역 별 또는 세부 산업 굮 별 다양핚 

계층의 샘플을 확보하여, 다각도의 관광 정챀 제앆이 도춗될 수 

있도록 심화된 분석 기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핛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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