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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 � � � � �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954년 7.5%로 시작
해 1966년 12.0%, 이후 1973년 14.9%로 종점
을 찍은 후 1994년 9.3%로 1인당 GDP 1만 달
러를 돌파하였다. 2001년 9.11 테러와 닷컴 버

블이 붕괴되며 4.9%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2017년 1인당 GDP 
3만 달러를 넘게 되었고 이후 코로나 및 우크
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2022년 2.6%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냈다. 
  G20 회원국의 GDP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03년 10위, 2009년 5위, 2020년 4위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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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나 여러 대내외적 환경
의 변화로 2022년 기준 3위로 자리매김을 하였
다.
   한국인의 노동 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
기구) 국가 중에서 가장 길며, 31개 국가 중 
2021년 기준 연간 근로 평균 시간은 1,601시간
으로 조사되었다[2]. 우리나라는 이미 2004년
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였으나, 주당 
근무 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
자’ 비율이 OECD 평균 7.4%보다 높은 18.9%
로 나타났다.
  오랜 시간의 근무는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
레스를 유발하고 심장 및 혈관계통의 질환을 유
발하고 수면장애, 만성 피로 등의 개인적 건강
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감소함에 행복감과 삶의 질
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일과 삶
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 일과 가정, 여가 생활의 균형이 강조되
어 여가 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말이나 가
족 단위의 캠핑족 및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6년부터 ‘국
민 여가 활동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
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시작하
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가 증가
하였고 재택근무, 화상회의, 비대면 강의 등이 
일반화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
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근로자의 만
족도 향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 젊은 세대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유입되고 지방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지방소멸 위험을 해소하
고자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워케이션’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워케이션(worcation)이란 ‘일(work)’과 ‘휴가
(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광과 휴양을 동시에 실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 기간 머물며 일과 휴

식을 병행하는 체류형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6]. 지역 휴양자원을 이용한 국
가 균형발전이 강조되어 지역 내 자연환경과 국
민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정책들이 마련되
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
양 부분에서 해양자원을 활용한 휴양 및 치유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아직 유럽, 독
일 등의 선진국 수준에는 미흡하고, 지자체 간
의 과다한 경쟁 및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워케이션 및 휴테크의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해양 치유 산업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만의 해양 
치유 산업의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
책적 방향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2.� 해양치유산업� 실태

2.1� 해양치유� 산업� 변화

 수중운동 및 수치료로 물을 다양하게 이용하
였고,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로 바다와 접해있고 경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건강에 관한 관심도 증가
로 인해 해양치유 산업의 발달은 자연스러운 결
과로 볼 수 있다[5]. 
  ‘해양치유’는 바닷바람, 파도소리, 바닷물, 갯
벌, 백사장, 해양생물 등 바다 자원을 활용하여 
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등 국민 
건강증진 활동을 말한다. 코로나19 이후 국민들
의 건강한 삶과 연안 지역의 성장 동력을 이끌 
신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4].
  해양치유 산업이 발달은 독일, 프랑스 등 유
럽 국가에서 ‘해양치유’라는 개념으로 먼저 시작
되었으며, 해양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대중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의료보
험 적용을 통해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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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해양치유 산업 육성을 위해 2017
년부터 전라남도 완도군, 충청남도 태안군, 경
상북도 울진군, 경상남도 고성군을 해양치유 관
련 자원이 풍부한 지방자치단체로 4곳을 선정
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후 해양수산부
는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완도, 태안, 울진, 경남 고성에 권역별 해양치유 
시범센터를 건립, 2020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법, 제도적
인 기반도 마련하였다.
2021년 12월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계획인 ‘해양치유자원의 관
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2~’26)’ 수립하
고 한국형 해양치유 모델(K-Marine Healing) 
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2026년까지 이를 달성
하기 위한 3대 추진 전략 및 10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다.

2.2� 한국형� 해양치유� 모델� 추진� 전략

 한국형 해양치유 모델의 3대 추진 전략에서 
첫 번째 전략은 ‘사계절 해양치유 컨테츠 발굴’
이다. 
  해양치유의 효능검증과 활용 방안, 사후 처리
까지 모든 과정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뿐만 아니
라 기존 해양자원 플랫폼 활용을 통해 새로운 
해양치유 자원 발굴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새롭게 발굴된 해양치유 자원의 효능과 기전
을 의과학적으로 검증 확인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설정, 관리지침을 위한 메뉴얼도 
제작되어 도입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해
양치유 자원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을 제정 고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해양치유 자원의 재료와 
특성, 이용자 접근성 등을 고려한 특성화 된 해
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경제적 
소득 창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해수욕장, 리
조트 등 지역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전략으로 ‘해양치유 서비스 인프라 

조성’으로 해양치유 시범센터를 해양치유 프로
그램 운영과 자원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과 함께 지역의 특성화와 연
계하고 있다. 해양치유 시범센터를 중심으로 해
양치유 시설을 설치, 해양치유지구로 지정을 통
해 산업거점으로 활용하고 한다. 충청남도 태안
군의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활성화가 이루어져 
2022년 3월 ‘태안 해양치유센터’ 가 착공되었고 
28개의 해수욕장과 연계한 해양레져 콘텐츠와 
더불어 휴양 기반 시설을 활용한 레져복합형 모
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센터, 센터 운
영프로그램, 전문인력 등 정보 제공을 위한 ‘해
양치유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이
용객의 해양치유 서비스 접근성,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 전략으로 해양치유산업 생태계 구축
을 들 수 있다. 대학, 지역 교육기관 등을 해양
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직
무능력표준 기반의 전문자격을 바탕으로 해양치
유와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통한 신뢰성, 안전성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3� 해양치유� 프로그램

 최근 들어 라이프 스타일은 휴식과 건강한 삶
을 추구하는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
히 해양스포츠 분야가 경제소득 증가와 근로 시
간의 변화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해양치유는 해양 휴양, 복지서비
스의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 프랑스의 경우 
일부 요법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치유 프로그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독일의 경우도 해양치유를 
질병의 예방 및 건강 회복 등 복지정책 수단으
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
와 연안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해양치유 프로
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HCLS,� Vol.11,� No.2,� Dec.� 2023

-� 468� -

[Table� 1]� Thalassotherapy� Specialized� Program� by�

Region� in� Korea

[표� 1]� 해수요법�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정주형과 체험형으로 구
분할 수 있으며, 단순 체험형 프로그램에서 2박
3일 또는 3박 4일 등의 형태로 프로그램이 변
화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에서 일반적으
로 분류하면 해양치유센터 내외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별 분류는 신체
적영역, 정신적 영역, 산업 및 자원화 영역으로 
구분한다.

2.3.1� 해양치유센터� 내부� 프로그램

1)� 신체적� 영역

  (1)� Watsu,� Ai� chi� 등� 수중� 치유프로그램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일반인의 건강관리, 장애
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수중 바디웍으로 일
대일 개인별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Fig.� 1]� WATSU� exercise

[그림� 1]� 왓츠� 수중운동

  (2)� 수중운동� 집단참여� 프로그램

  지역 주민 프로그램 참가자의 건강증진 활동
으로 건강 도시 및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아쿠아 트레이
닝, 아쿠아로빅이 가장 대중적으로 운영되고 있
다[6].

[Fig.� 2]� Wando-gun� Marine� Healing� Center�

Thalassotherapy� pool

[그림� 2]� 완도군� 해양치유센터� 딸라소풀

  (3)� 근력향상� 및� 디스트레스� 치유프로그램

  필라테스, 스톤테라피, 해양자원을 이용한 스
킨케어, 네일·페디아트, 조향 프로그램, 명상 등
의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정신적� 영역

  (1)� 명상� 프로그램

  명상 프로그램으로 해풍욕, 다도, 요가, 향기·
소리·음악 테라피 등의 프로그램이 대중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

  (2)�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입욕제 만들기 프로그램, 천연식품을 활용한 
음식 만들기, 가족 간 소통을 위한 각종 프로그
램 운영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3)� 산업� 및� 자원화� 영역

  미용산업 분야와 연계한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해양 재료를 이용한 화장품, 피부관리 
제품 개발, 치유센터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센터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해양치유센터 
내 건강관리와 상담을 위한 상담실과 카페, 편
의점, 라운지 등 이용객 편의 시설을 확보하여 
관광 휴식처로 이용할 수 있다.

지역
특성화�

해양치유자원�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태안
해염(자염),�
해사,� 피트

근골격계/부인과�질환�
미용(해독/비만)� 증진

울진 심층암반해수�
알레르기성질환
� (아토피�등)/COPD�
스트레스�저감

고성 패류,� 해양경관
근골격계/호흡기�질환�
스트레스�저감

완도 해조류,� 해니
골격계/관절염�질환�
스트레스�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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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해양치유센터� 외부� 프로그램

1)� 신체적� 영역

    일반적으로 지역 내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치유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양 노르딕워킹, 지역 내 개발된 둘레길 걷기, 
해수 흡입, 바다풀을 이용한 수중운동(해수 입
욕), 근력 강화를 목적으로 운동 치료 프로그램
들이 개발되어 있다.
  

2)� 정신적� 영역

  해양치유 센터 외부의 환경 조성을 통해 명상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풍욕, 다도, 
요가 등이 있다.

3.� 맺음말

 해양치유 산업은 해변과 접한 지역에서 호텔, 
관광, 치유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 
해양요법으로 딸라소테라피가 가장 보편적이라
고 할 수 있다. 탈라소테라피는 예방 및 치료적 
목적으로 해양의 유익한 성분인 해양기후, 해
수, 해양 진흙, 해조류, 모래 및 기타 해양 추출
물을 의학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3]. 
  해외의 사례로 프랑스는 해양요법을 최초로 
산업화하였고 대표적으로 랑그도크루시용 지역
(Languedoc-Roussillon), 아키텐(Aquitaine) 
지역이 유명하다. 독일은 1884년 법률적 제도
가 마련되었으나 1차 세계대전 이후 재활 및 
치유를 목적으로 빠르게 발전하였다. 독일은 치
료휴양지의 개념으로 쿠어오르트(Kurort)가 있
다. 쿠어오르트(Kurort)는 치료·요양이란 뜻의 
쿠어(Kur)와 장소라는 오르트(Ort)의 합성어로 
로마 시대부터 뜨거운 증기나 광천수 등을 치료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독일에서는 
1581년 바드 슈발바흐(Bad Schwalbach) 지역
에 쿠어오르트(Kurort)가 있었고 1632년 요한 
노프(Johann Nopp)가 아헨(Aachen) 지역에 치
료를 목적으로 치료소를 운영 하였다. 현대적인 

형태의 쿠어오르트는 18세기 영국에서 중상류
층을 위해 처음 열렸는데 이후 19세기부터는 
유럽대륙으로 퍼져나갔다. 현재 독일 전체적으
로는 약 350여 개의 쿠어오르트가 있고 각각의 
쿠어오르트에서는 지역과 특성에 맞게 다양한 
고유의 치료 프로그램 재활 및 휴양을 목적으로 
사회보장보험 적용을 하고 있다.
   ‘사회법 제5권’, ‘예방법’ 등 법적 근거를 마
련하고 시설을 인증·관리하고 있으며 건강을 위
한 휴가지의 역할과 함께 대체의학적인 방식과 
재활병원도 함께 갖추고 있다. 우제돔(Usedom)
섬의 우제돔 재활클리닉(Rehabilitation Clinic 
Usedom)은 정형외과, 류마티스 및 호흡기 질환 
전문클리닉으로 유명하다. 해수를 활용한 온천
욕, 백사장의 일광욕, 인근 숲 체험 등을 이용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3주 과정 또는 일정 기
간 치료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부터 오키나와현에서 
해양 치유가 활성화되었으며 온화한 기후와 관
광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대학 주도의 해양치유 시설 
인증을 마련하고 민간 주도로 육성되어 지역 주
민의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함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태안, 고성, 울진 등의 해양치유 
시범사업 지역에서의 센터는 지역 관광과 해양
치유 프로그램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재활
클리닉 내 프로그램이 잘 결합 되어야 하며, 이
를 위해 기존 지역 내 해양 인프라 구축이 얼마
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해양치유 산업이 안정적
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과 이용편의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
한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현
대적 시설과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
산 확보 등이 주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의 추진 과제로 해양치유 및 휴양 복지서
비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새로운 해양 치유 
자원의 개발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활용한 프
로그램의 발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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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지원 방안으로 해양치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각 부처 간, 지역 간의 협력체계를 구
축하여 법·제도적 기반과 부처 간, 중앙-지방 
간 상호 협력 거버넌스를 마련하여 해양치유 
R&D 사업이 연안 지역별 해양치유 센터로 역
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확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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