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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designed to recognize the implication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in tourism sector exploring the differences in travel risk and 

tourists’ satisfaction and behavior intention according to the perception on climate 

change. To this end, we examined the demographic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n climate change, and verified the differences in travel risk and tourists’ 

satisfaction and behavior intention according to the perception on climate change. 

The result of survey shows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n climate change between the Korean and Chinese. Korean has higher score in 

climate change awareness and attitude, and Chinese in perceived climate change 

risk and behavior intention then the other group. Another important result is that 

the group with higher perception than average on climate change (awareness, 

attitude, risk perception, behavior intention) perceives greater travel risk than the 

other group does. Finally, the group with higher score than average in the 

perceived climate change risk and behavior intention seems to be more 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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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nd intend to repeat and recommend travelling to Jeju. More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suggested.

Keywords : travel risk, satisfaction, behavior intention, climate change 

국문요지 : 최근 기후변화의 향으로 쓰나미, 폭설 등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험에 한 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인식과 험, 

만족  행동 의도 간 계를 탐색하여 험 측면의 기후변화 응 방안에 한 시사

을 제시하고자 설계되었다. 이를 해, 객들의 인구 통계  특성에 따라 기후변화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인식에 따라 험과  만족  행동 

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 다. 분석 결과, 첫째, 인구 통계  변수  국 에 따라 

기후변화 인식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내국인은 기후변화에 한 인지와 태도

에서, 국인은 기후변화에 한 험 지각과 감 의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둘째, 기후변

화 인식(인지, 태도, 험 지각, 감 의도)이 평균 이상인 집단이 평균 이하인 집단에 비해 

 험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변화에 한 험 지각과 감 의

도 보다는 기후변화에 한 인지와 태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기후변화에 한 험 지각과 감 의도가 평균 이상인 집단이 평균 이하인 집단보

다  만족  행동 의도에서도 높은 평균을 보 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시사

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 다.   

열쇠말 : 험, 만족  행동 의도, 기후변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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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4년 3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실무그룹 II 

(WG2)은 기후변화의 향, 리스크, 회복에 을 맞춘 보고서를 발표하 다. 이  리스

크는 해수면 상승을 비롯하여 태풍피해, 홍수, 극한기후로 인한 피해, 물 리 실패 등이 

포함되는데, 기후변화 응 정책의 핵심을 리스크 리와 감소에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 으로도 기후변화 응사업에 심을 가지

고 정책을 펴고 있다. 기상청을 심으로 한 기후변화 응사업은 범지구  기후변화

응 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탄소 사회구 이라는 비 하에 기후변화의 과학

 응역량제고  신 성장 동력개발 지원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외 으로 기후변화에 한 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분야에서도 기

후변화에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체 기후변화 련 연구  0.5%가 과 

련된 것이다(Pang, Mckercher, & Prideaux, 2013). 부문의 기후변화에 한 많은 

연구들은 문가 인터뷰나 실제 기후변화 변수를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응 략(Jopp, 

Delacy, & Fluker, 2013; Ruhanen, & Shakeela, 2013; Klint, Wong, Jang, Delacy, 

Harrison & Dominey-Howes, 2012)과 특정 지역에서의 기후변화가 수요에 미치

는 향(신범철·황윤섭, 2013; Scott, McBoyle, Minogue & Mills, 2006; Eugenio-Martin, 

& Campos-Soria, 2010; Moore, 2010; Berrittella, Bigano, Roson & Tol, 2006)에 을 

맞추고 있다. 

반면, 기후변화에 한 객의 지각과 험으로써 기후변화 험에 한 근

은 거의 없는 실정인데, 기온과 강수량 등 기후요인도 자원과 객 행태에 향을 

주는 요한 변수이지만, 특정 지역의  경쟁력 측면에서는 객의 지각도 요한 

변수 될 수 있다. 객들은 목 지 선택에 있어 많은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의 잠재 인 지리 ·계  이동과 특정 지역에 한 수요 증감을 측하기 

해서는 기후변화 향에 한 객의 지각과 반응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Gössling, 

Scott, Hall, Ceron & Dubois, 2012).  

Scott(2008)도 기후변화 향과 지 환경 요인에 한 객들의 지각은 여행 의

사결정에 있어 요한 역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지각된 험 한 이용객의 재

와 미래의 의사결정에 요한 향을 미치며(George, 2003), 기후변화 험에 한 지각

을 악하는 것은 효과 인 응 략을 한 제조건이다(Carlton & Jacobson, 2013). 

궁극 으로 이러한 근들은 기후변화가 수요 요인에 미칠 수 있는 잠재  향을 악

하여 이에 응하는 마  략 수립 등 경쟁력 제고 방안을 고안하는데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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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보다 민감한 자연 지를 주요 자원으로 활용하

고 있는 제주지역을 심으로 기후변화 인식과 험, 만족  행동 의도 간 

계를 탐색하여 험 측면의 기후변화 응  지 경쟁력 제고 방안에 한 시사

을 제시하고자 설계되었다. 이를 해, 우선 객들의 인구 통계  특성에 따라 기후

변화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인식에 따라 험과  만족  

행동 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 다.

II. 이론  고찰

1. 기후변화 인식

기후변화란 ‘ 재의 기후계가 자연 인 요인과 인 인 요인에 의하여 차 변화하

는 것’을 말하는데(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터), 일반 으로 기후변화는 온도, 습도, 강우량 

등 기상상태에 한 측 값으로 측정되고, 기후변화에 한 원인이나 험도 과학 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한 인간의 인식을 악하고자 다양한 근을 시도하고 있다. 기후변화 인식은 '기후변화

로 발생되고 있는 이상 기후  자연재해 등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하 으나(김진옥·김남조, 2013a, p.18), 기후변화 인식을 측정하는 방법은 

자의 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선 지 까지 발표된 연구에서 인간의 기후

변화 인식을 측정하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의 지각된 험 특성들이 어떻게 정책 지지에 향을 주는지 검증한 연구

(Bostrom, O’Connor, Böhm, Hanss, Bodi, Ekström, Halder, Jeschke, Mack, Qu, 

Rosentrater, Sandve & Sælensminde, 2012)는 기후변화 인식에 해 매우 범 한 측

정항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기후변화에 한 단, 기후변화의 원인, 기후

변화로 인한 결과가 각각 12개, 12개, 11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후변

화에 한 단은 ‘기후변화가 인간과 동식물에 심각한 향을 주고 있다’, ‘기후변화가 

이다’ 등 기후변화에 한 인식과 태도로 볼 수 있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결과

는 ‘가뭄, 폭풍, 빈곤, 식량 부족, 종이 멸종, 기후난민, 질병 발생 등이 심화된다’, ‘삶의 질

이 하된다’ 등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되는 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Whitmarsh(2011)는 기후변화에 한 불확실성과 회의론을 측정하고, 이것이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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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지식과 가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이러한 회의론  사고가 시간에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지 검증하기 해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뷰를 통

해 기후변화에 한 태도를 분석하 는데 기후변화에 한 반응은 4개의 요인으로 구분

하 다. 이  하나가 기후변화 험 지각에 한 감정 이고 도덕 인 차원이었고, 이러

한 기후변화 험 지각에 한 측정항목으로는 기후변화에 한 두려움, 성과 같은 

감정 인 것과 기후변화와 련하여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도덕  책임을 느낀다와 같

은 도덕 인 차원이 포함되어 있다. 

Leiserowitz(2006)는 기후변화에 한 험 지각과 정책에 한 지지 간의 계를 검증

하 는데, 기후변화 험 지각을 측정함에 있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삶의 질 감소’, ‘물 부

족’, ‘질병 증가’ 등과 같이 구체 인 내용을 사용하 다. 기후변화 인식을 분야에 목

한 국내연구의 경우(김진옥·김남조, 2013a; 이민재·황윤섭·서원석, 2014; 이민재·황윤섭, 

2014), 앞 서 소개된 해외 선행연구들을(Bostrom et al., 2012; Whitmarsh, 2011) 바탕

으로 맥락에 맞게 측정항목을 수정하여 사용하 다. 김 정·유 민·김남조(2014)의 연구에

서는 기후변화 문제 지각을 기후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에 한 지각 정도(발생가능성)와 

기후변화가 개인, 사회,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 인 결과( )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

이와 같이 연구에 따라 기후변화 인식을 측정하는 변수  측정항목은 다양하게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과 맥락이 다르고, 다수의 검증을 통해 공통 으로 

사용되는 변수와 측정 항목이 부재한 실정이다. 를 들면, Leiserowitz(2006)의 연구에

서 사용한 기후변화 험 지각 측정항목은 Bostrom et al.(2012)의 연구에서 기후변화

로 인한 결과로 명명한 것들과는 유사한 반면, Whitmarsh(2011)의 기후변화 험 지각 

측정항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측정항목 

 기후변화에 한 지각된 인지, 태도, 감 의도, 험 등과 련된 측정항목들을 모두 

취합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재분류해 보고자 한다. 

 2. 기후변화 인식의 차이 

인식은 개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Leiserowitz(2006)의 연구에서는 

‘여성, 소수자, 진보주의, 환경단체 회원, 신문 구독자’가 ‘백인, 남성, 보수주의자’에 

비해 지구 온난화를 더 큰 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eiserowitz(2007)에서는 사람들이 기후변화, 인간 행동에 문제가 되는 특성들,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 등에 해 들어 온 정도에 따른 국제  차이를 검증했는데, 이 연구에서 소

개된 Globescan(www.globescan.com) 자료에 따르면, 객 으로 높은 기후변화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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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면한 국가(방 라데시 등)와 높은 후기 물질주의 가치를 지닌 부유한 국가(북유럽 

등) 일수록 강력한 환경 정책에 한  지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의 국가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Zahran, Brody, Grover & Vedlitz, 2006)에서는 

보다 취약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험하다고 생각하고, 기후변화를 강조하

는 정책들을 지지하는 경향이 더 많다고 밝혔다. Zahran et al.(2006)은 국가들마다 

 수 에 있어 차이를 보일 것이라 주장했는데 여기서  수 이란 각 국의 거주자

들이 구체 인 험 특성들이나 인과 계에 한 믿음(causal beliefs), 는 특정 정책들

을 지지하는 정도를 뜻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이 험을 지각한다고 밝 진바 있다(Slovic, 1999).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인식이 국가 는 지리  치  인구 통계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객의 인구 통계  특성에 따라 기후변화 인식에는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기후변화 인식과 

과 기후 간의 계는 매우 다차원 이고 복잡한데, 기후변화, 극한 사건 등과 같은 

일시  기후 변수들은 의 여러 다른 하 부문에 직간 인 향을 다. 모든  

목 지는 어느 정도 기후에 민감한데, 그 이유는 모든 목 지들은 자연 인 계 성에 의해 

향을 받고, 폭우, 혹서, 폭풍 등을 야기하는 연간 기후 변동성에 따라 정  는 부정

 향을 받으며, 이는 객을 유인하는 상품 뿐만 아니라 객의 안 과 만족에

도 향을 주기 때문이다(Scott & Lemieux, 2010). Martín(2005)은 날씨, 기후와  간의 

한 계를 조명하고,  계획이 더욱 효과 이기 해서는 이러한 계의 속성을 이

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한 특정 장소의 기후와 이에 연계된 의 많은 측면

들에 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목 지의 매력도,  활동의 계 성 등 뿐 만 아니

라 기후  험 측면에서의 객의 안 과 객의 건강, 재방문 등에 향을 미칠 만

족 수  등의 을 제시하 다. Becken(2010) 한 객 만족의 일부분은 날씨 의존  

일수 있으며, 객의 안 도 극한 사건, 더운 날씨 등과 같은 날씨 요인에 의존될 수 있

다고 보았다. 즉,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나 태풍, 좋지 않은 날씨 등이 지에 발생하여 

부정  향을 주는 사례가 증가할수록 객들은 지에서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험 지각에 민해지거나, 는 목 지의 안정 인 기후가 정 으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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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목 지 선택  만족, 재방문 의사에 향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은 그 특성 상 형태가 없는 경험재이기 때문에 범죄, 사회정치  불안정, 자

연재해 등의 험과 들에 민감하다(Chew & Jahari, 2014). 에서 험이란 실망

(심리  험)에서부터 건강이나 생명 (물리 , 신체  험)에 이르기까지  경

험  원하지 않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험은 실제건 지각된 것이건 상 없이 

 의사결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Sönmez & Graefe, 1998). 험은 객의 의

사결정에 있어 매우 요한 요인으로 의사결정을 변경시킬 수도 있는데(Chew & Jahari, 

2014; Sönmez, & Graefe, 1998), 특히 염병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물리  험은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객의 요 심사가 되었는데(Chew & Jahari, 2014), 기

후변화와 한 계가 있는 홍수, 쓰나미, 허리 인, 혹서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

은 객을 감소시킨다(Park & Reisinger, 2010). 이와 같이 기후변화는 에 있어 

험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많은 연구들은 객의 만족을 기 -성과 일치/불일치에 근거해 규정하고 있

는데(류성옥·한상희·이상호, 2014), 목 지의 기후와 련된 요인은 만족 수 에 향을 

미치는 정  속성  일부로 사용되기도 하며(Tribe & Saith, 1998), 반  만족은 숙

박, 날씨, 자연 환경 등과 같은 속성에 한 만족에 의해 결정된다(Chi & Qu, 2008). 즉, 

기후와 날씨는 객이 그들의  활동을 안 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해 으로

써 만족 수 에 향을 미친다(Martín, 2005). 특히 해변 의 경우, 기후, 해변, 풍  

등은 객의 만족/불만족 수 을 결정하는 평가 속성에 포함된다(Alegre & Garau, 

2010). 이와 같이  목 지의 기후는 목 지 선택 등  의사결정에 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객의 만족 수 은 날씨에 매우 의존 으로 목 지 경쟁력에 향을 미칠 

것이다(Smith, 1990; Williams, Dossa & Hunt, 1997). 

행동 의도는 소비자의 능동  충성도를 뜻하는데, 분야에서 충성도는 주로 

객의 재방문 의도나 타인추천 의도로 측정된다(Chen & Chen, 2010). 류인평(2011)의 연

구에서는 구매의도 측정항목으로 충성도 항목과 더불어 지 만족도 포함시켰는데, 구

매의도( 지에 만족, 타인 추천의도 등)에 향을 미치는 험 지각 요인으로 신체 , 

기능 ,  험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들  지진, 해일/홍수폭설 등을 

포함한 신체  험의 향력이 가장 크지만, 좋지 않은 날씨를 포함한 심리  험은 

구매의도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좋지 않은 날씨는 불만족의 주요 원인

으로 좋은 날씨보다 객의 만족에 더 많은 향을 미쳐 만족 수 을 감소시키는 것으

로 검증된 바 있다(Becken, 2010). 한, 기후변화 인식이 잠재 객의 행동에 단

기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검증된 바 있는데, 기후변화로 발생되는 자연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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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이 증가 할수록 객의 행동에는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 보았다(김진옥, 

김남조b, 2013).

향후 기후변화가 지속 으로 진행되고 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한 객들의 

반응을 악하고 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의 기후와 과의 계에서 언 했

듯이 기후변화는 객의 경험과 안 에 있어 많은 연 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객의 안 과 련된 험과 만족  행동의도의 에서 객이 지각하는 

기후변화와의 연 성을 살펴보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 다.

 

가설 2. 기후변화 인식에 따라 험에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기후변화 인식에 따라 만족  행동 의도에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설문 구성

기후변화인식은 김진옥·김남조(2013a), Bostrom et al.(2012), Leiserowitz(2006), 

Whitmarsh(2009)을 바탕으로 20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하 다. 기후변화인식에 한 

측정항목은 선행연구들마다 명명하는 것과 측정항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추후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구분하고자 복되어 사용된 항목들은 가능한 모두 포함하 다. 

험은 Chew, & Jahari(2014)와 Gallarza, & Saura(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후와 

련된 3개의 항목을 선별하 으며, 만족  행동 의도는 Chen, & Chen(2010), 

Gallarza, & Saura(2006), Chiu, Lee & Chen(2014), Calver & Page(2013)을 바탕으로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 각 문항은 리커트식 7  척도로 측정하 다.

2. 자료 수집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해 2014년 2월 21일에서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세계자

연유산인 제주도 한라산과 성산일출 에서 방문객을 상으로 내국인과 국인에게 각 

220부 정도를 배포하 다. 성산일출  방문객은 성산일출  매표소 부근에서, 한라산 방

문객은 문 단지 내 면세  근처에서 한라산 방문 여부를 확인한 후 일 일 면 방

식을 통해 자기 기입식으로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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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의 구성

변수 측정항목 선행연구

기후변화 

인식

(20개)

최근 기후변화체감, 일상에서 기후변화체감, 기후변화 

인지, 사회에 부정  향, 생태계에 부정  향, 인간

과 동식물에 큰 , 기후변화 두려움, , 비극  

결과 래, 조만간 비극  결과, 자연재해 유발, 기후변

화 감에 도덕  책임감, 기후변화 감 해 노력, 기

후변화 감에 국가  동참지지, 건강에 심각한 향, 

삶의 질 하, 물 부족 발생, 심각한 질병 증가, 나의 삶

의 질 하, 내 거주지 물 부족, 내가 심각한 질병 걸릴 

확률 증가

김진옥·김남조(2013a), 

Bostrom et al.(2012), 

Leiserowitz(2006), 

Whitmarsh(2009)

 만족  

행동 의도

(5개)

즐거운 시간, 반  만족, 기 비 만족, 타인추천 의향, 

재방문 의도

신진옥·정철(2014), 

Chen, & Chen(2010), 

Gallarza, & Saura(2006), 

Chiu, et al.(2014), 

Calver, & Page(2013)

 험

(3개)
자연재해(쓰나미, 태풍), 홍수나 폭설, 좋지 않은 날씨

Chew, & Jahari(2014), 

Gallarza, & Saura(2006)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후는 특히 자연·야외 을 주된 목 으로 하는 경

우 더욱 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제주의 경우 세계자연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표 인 자연 지라 할 수 있다. 제주특별도와 제주 공사의 보고서

에 따르면, 제주여행 고려요인으로는 외국인의 경우 자연경 감상이 63.3%으로 기타 요

인(휴양/휴식 12.8% 등)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내국인의 경우에도 자연경 감

상이 47.9%, 휴양/휴식이 34.1%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제주 공사,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를 연구 지역으로 설정하 다. 

한편, 제주 입도 객은 내국인 객의 수가 더 많지만
1)
, 증가율은 내국인 5%, 외

국인 42.6%로 외국인 방문객이 증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 자료를 수집한 성산일출

의 경우, 최근 3년 간 내국인과 외국인 방문객 수가 비슷한 수 이었으며
2)
, 2014년에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많았다
3)
( 지식정보시스템). 한편,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국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4)
(제주 공사, 2014; 제주 공사, 2015). 그러므로 

1) 2014년 내국인 894만 명, 외국인 332만 명, 2013년 내국인 851만 명, 외국인 233만 명

2) 최근 3년 간(2012-2014년) 성산일출  방문객 수: 내국인 523만 명, 외국인 427만 명

3) 2014년 성산일출  방문객 수: 외국인 178만 명, 내국인 161만 명

4) 2013년 외국인 233만 명  국인 189만 명(82%), 2014년 외국인 332만 명  국인 291만 명(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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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에서 국인 객은 내국인 객만큼이나 비  있는 시장이므로 본 연구

에서는 내국인과 국인 객을 연구 상으로 설정하 다.

실증분석에는 회수된 설문지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하고 415부를 실증분석에 활용

하 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해 SPSS 21.0을 이용하 는데, 빈도분석을 통해 표본의 

특징을, 측정항목의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를 해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 분석을, 가

설 검증을 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3. 표본의 특징

인구 통계  특징   행태을 악하기 해 빈도 분석한 결과 <표 2>과 같다. 

남녀의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연령층은 10∼20 , 30 , 40 가 고르게 나타

났다. 월평균 소득은 200-600만원 미만이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태는 가족, 

친지 는 친구와 방문한 응답자가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방문 목 은 부분 여가/ 락/

휴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방문 횟수는 1회가 51.1%로 가장 많았으나 4회 이상도 

18.1%에 달했는데, 이는 국인의 경우 처음인 경우가 많고, 내국인의 경우 4회 이상이 

많기 때문이다. 체류 기간은 1-2일 보다는 3일 이상이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빈도 유효비율 구 분 빈도 유효비율

국
한민국 211 50.8

연령

10-20 111 26.7

국 204 49.2 30 129 31.1

성별
남자 153 36.8 40 125 30.1

여자 262 63.1 50  이상 50 12.0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35 10.6

여행 
동반자

혼자 41 9.9

200-400만원 미만 124 37.7 부부, 연인 44 10.6

400-600만원 미만 70 21.3 가족, 친지 168 40.5

600-800만원 미만 56 17.0 친구 115 27.7

800만원 이상 44 13.4 직장동료 34 8.2

방문목

여가/ 락/휴가 360 86.7 기타 13 3.1

가족/친지 방문 13 3.1

체류 기간

1-2일 66 16.0

기타 42 10.2 3일 126 30.5

제주방문 
횟수

1회 212 51.1 4일 114 27.6

2회 87 21.0 5일 64 15.5

3회 41 9.9 6일 이상 43 10.4

4회 이상 75 18.1

<표 2> 응답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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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결과

1.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기후변화 인식,  험, 만족  행동 의도 측정항목들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신뢰도 검증을 해서 Chronbach α를 이용하

다.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과정에서 기후변화 인식을 측정하는 1개의 항목은(‘기후변화

에 해 잘 앎’)은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에 걸쳐 낮은 재량을 보여 제

거하 는데, 그 결과 기후변화 인식과 련된 측정항목은 4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이에 

측정항목 내용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한 ‘인지’, ‘태도’, ‘ 감 의도’, ‘ 험 지각’으로 요인

을 명명하 다. 한편,  험을 측정하는 1개의 항목(‘좋지 않은 날씨’)의 경우 요인 재

량이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신뢰도에 문제가 없고 기후와 한 연 이 있는 항목이므로 

제거하지 않았다. 그 결과 <표 3>와 같이 ‘좋지 않은 날씨’를 제외한 모든 측정항목의 요인

재량은 0.7 이상이고, 모든 요인의 Chronbach α값은 0.8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3>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 재량 아이겐값 분산 설명력 신뢰도
기후변화 
인지

최근 기후변화체감 .795
1.030 3.815 .818

일상에서 기후변화체감 .868

기후변화 
태도

사회에 부정  향 .812

9.612 35.601 .939

생태계에 부정  향 .852
인간과 동식물에 큰 .825
기후변화 두려움 .786

, 비극  결과 래 .827
조만간 비극  결과 .790
자연재해 유발 .704

기후변화 
감 의도

기후변화 감에 도덕  책임감 .748
1.867 6.916 .906기후변화 감 해 노력 .828

기후변화 감에 국가  동참 지지 .781

기후변화 
험 지각

건강에 심각한 향 .745

3.947 14.619 .940

삶의 질 하 .809
물 부족 발생 .836
심각한 질병 증가 .847
나의 삶의 질 하 .874
내 거주지 물 부족 .836
내가 심각한 질병 걸릴 확률 증가 .794

 만족  
행동 의도

즐거운 시간 .883

3.021 11.190 .922
반  만족 .912

기 비 만족 .888
타인추천 의향 .863
재방문 의도 .784

 험
자연재해(쓰나미, 태풍) .901

1.401 5.187 .811홍수나 폭설 .919
좋지 않은 날씨 .657

KMO:.893   Bartlett 구형성 검정: 9460.262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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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검증

1) 가설 1 : 객의 인구통계  특성에 따라 기후변화 인식(인지, 태도, 감 의도, 

험 지각)에는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객의 인구통계  변수(국 , 성별, 연령, 소득, 직업)에 따라 기후변화인식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본 결과, 국 (내국인과 국인)에 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한 인지와 태도에서는 내국인이 국인보다 높게 나

타난 반면, 기후변화에 한 감 의도와 험 지각에서는 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악되었다.

가설 검정변수
집단변수

(기후변화에 한∼)

집단 평균
t

유의
확률

결과
내국인 국인 차이

1 국

인지 5.13 4.27 0.86 7.510 .000

부분
지지

태도 5.05 4.52 0.53 4.028 .000

감 의도 5.03 5.44 -0.41 -3.277 .001

험 지각 5.14 5.49 -0.35 -2.939 .004

<표4> 인구통계  변수에 따른 집단 간 차이 

2) 가설 2 : 기후변화 인식(인지, 태도, 감 의도, 험 지각)에 따라 험에는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기후변화인식에 따른 험에는 집단 간 유의한 평균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한 인지, 태도, 감 의도, 험 지각 4개의 변수 

모두에서 평균 이상인 집단이 험에 한 지각도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모두 유의했다. 특히 기후변화에 한 태도가 평균 이상인 집단( 험

=3.97)은 평균 이하인 집단( 험=3.11)에 비해 험 지각 정도에 있어 가장 큰 

차이(0.86)를 보 다. 그 다음으로는 기후변화에 한 인지에 따라 험에 한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0.85), 이에 비해 기후변화에 한 감 의도나 험 지각은 

p<0.05 수 에서 유의하지만 상 으로 작은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보 다. 한편, 제주도 

지역에 한 객의 지각된 험의 경우 3  평균을 기록하여 반 으로 낮은 

값을 보인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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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한∼

낮은 집단 높은 집단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한 

t-검정

N 평균 N 평균 F p t p

인지 183 3.13 232 3.98 4.811 .029 -5.953 .000

태도 176 3.11 239 3.97 18.156 .000 -6.124 .000

감 의도 176 3.26 239 3.86 17.567 .000 -4.148 .000

험 지각 180 3.38 235 3.78 10.558 .001 -2.784 .006

<표 5> 험에 한 집단 간 차이

3) 가설 3 : 기후변화 인식(인지, 태도, 감 의도, 험 지각)에 따라 만족  

행동 의도에는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한편, 만족  행동 의도에 한 집단 간 차이는 기후변화에 한 감 의도에 따

라 가장 큰 차이를 보 다. 기후변화에 한 감 의도가 평균 이상인 집단( 만족  

행동 의도=6.06)은 평균 이하인 집단( 만족  행동 의도=5.63)에 비해 만족  

행동 의도에 있어 0.43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이어 기후변화에 한 험 지각이 평균 

이상인 집단이 평균 이하인 집단에 비해 만족  행동 의도에 있어 0.33 높게 나타났

으며, 기후변화에 한 태도에 따라서도 만족  행동 의도는 p<0.05 수 에서 집단 

간 유의한 평균 차이를 보 다. 반면, 기후변화에 한 인지에 따라서는 만족  행

동 의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한∼

낮은 집단 높은 집단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한 

t-검정

N 평균 N 평균 F p t p

인지 183 5.84 232 5.90 2.097 .148 -.587 .557

태도 176 5.77 239 5.96 6.362 .012 -2.028 .043

감 의도 176 5.63 239 6.06 12.154 .001 -4.646 .000

험 지각 180 5.69 235 6.02 10.820 .001 -3.683 .000

<표 6> 만족  행동 의도에 한 집단 간 차이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설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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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검정변수
집단변수
(기후변화에 
한∼)

집단 평균
유의
확률

결과
내국인 국인 차이

1 국

인지 5.13 4.27 0.86 .000

부분
지지

태도 5.05 4.52 0.53 .000

감 의도 5.03 5.44 -0.41 .001

험 지각 5.14 5.49 -0.35 .004

가설 검정변수
집단변수
(기후변화에 
한∼)

집단 평균
유의
확률

결과평균
이하

평균
이상

차이

2 험

인지 3.13 3.98 0.85 .000

지지
태도 3.11 3.97 0.86 .000

감 의도 3.26 3.86 0.60 .000

험 지각 3.38 3.78 0.40 .006

3 만족

인지 5.84 5.90 0.06 .557

부분
지지

태도 5.77 5.96 0.19 .043

감 의도 5.63 6.06 0.43 .000

험 지각 5.69 6.02 0.33 .000

<표 7> 가설 검증 요약

주) 가설1의 경우, 인구 통계  특성  국 에 해서만 집단 간 차이가 유의했음으로 부분지지로 표시함

V. 논의  결론

은 여러 측면에서 기후의 직간 인 향을 받는데, 특히 자연자원과 같이 주로 

야외활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 민감한 이슈이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향으

로 쓰나미, 폭설 등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험에 한 심도 증가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인식과 험, 만족  행동 의도 간 계를 탐

색하여 험 측면의 기후변화 응 방안에 한 시사 을 제시하고자 설계되었다. 

이를 해, 우선 객들의 인구통계  특성에 따라 기후변화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인식에 따라 험과  만족  행동 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 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인구통계  변수  국 에 따라 기후변화 인식에 집단 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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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를 보 다. 내국인은 기후변화에 한 인지와 태도에서, 국인은 기후변화에 

한 험 지각과 감 의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추가 으로, 기후와 련된 지각된 

험에서는 내국인(3.44)이 국인(3.05)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보 으며, 만족 

 행동 의도는 국인(6.00)이 내국인(5.74)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후변

화 인식이 평균 이상인 집단이 평균 이하인 집단에 비해 지각된  험도 높게 지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한 인식을 구성하는 4개 변수(인지, 태도, 험 지

각, 감 의도) 모두에서 평균 이상인 집단이 평균 이하인 집단보다 험 지각이 높

게 나타났다. 특히 기후변화에 한 험 지각과 감 의도 보다는 기후변화에 한 인

지와 태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한 험 

지각과 감 의도가 평균 이상인 집단이 평균 이하인 집단보다  만족  행동 의도

에서도 높은 평균을 보 다. 기후변화에 한 태도에 따라서도  만족  행동 의도

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기후변화에 한 험 지각과 감 의도에 비해서는 

그 차이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수 이 떨어졌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시사 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내국인이 국인에 비해 기후변화 인지와 태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 국인이 내국인

보다 기후변화에 한 감 의도와 험 지각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인지와 태도에서 

상 으로 큰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감 의도와 험 지각에서 국인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내국인에 비해 국인은 기후변화에 한 추상 인 체감보다는 

구체 이고 실질 인 험을 지각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더 강한 감 의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제주지역에 국인 객이 증하는 상황에서 국인을 상으로 하는 

생태·자연 자원 보호에 한 극 인 홍보와 동참 유도는 지속가능한 을 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부분의 기후변화 인식(인지, 태도, 험 지각, 감 의도)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험과 만족  행동 의도라는 객의 태도와 행동 의도에 유의하게 

더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이는 기후변화 인식에 더 민감한 집단이 험과 만족 

모두 더 크다는 것으로 일반 으로 험과  행동 의도는 부(-)의 계라는 선행

연구(Sönmez, & Graefe, 1998; 류인평, 2011; 노정희, 2007)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로 해

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험 측정항목이 기후와 련된 자연재해 등에 

국한되었다는 을 감안해 보면, 이러한 험에 민감한 집단이 제주 에 해 더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술통계 상으로도 제주 방문객의 경우 

기후  기후변화와 련된 험 지각이 반 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험 각 

항목에 한 체 응답자의 평균은 ‘좋지 않은 날씨’ 4.01, ‘자연재해(쓰나미, 태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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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홍수나 폭설’ 3.29로 7  척도를 기 으로 보통 수  이하를 보 다. 즉, 제주는 

객들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이 낮게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은 

기후에 민감한 자연 지들, 특히 동남아의 섬 지와의 경쟁에 있어 제주의 경쟁력

이 될 수 있다. 즉, 향후 기후변화에 한 심이 증가될 것으로 상됨에 따라 기후변화 

인식이 고취될 경우 제주 지역의 안정된 기후를  이미지화 한다면 효과 일 수 있다

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제주지역의  마  측면에서도 기후변화 활용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사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객의 기후변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아 측정항목 선별  검증 결과 비교 등과 같은 이론  뒷받침이 충분하

지 않다는 한계 을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가 향후  분야의 기후변화, 특히 객

의 기후변화 인식에 한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 한다. 객의 의사결정  행동의

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많은 변수들로 구성된 복잡한 시스템을 거친다. 그러므로 기후변

화 인식의 향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를 다양한 변수들과 함께 객의 태도  행동의

도에 미치는 향을 구조 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를 토 로 향후에

는 기후변화에 한 인식이 험, 만족  행동 의도 등에 유의한 인과 계가 

있는지, 특히 개별 요인들 간에 얼마나 향을 미치는지를 구조 으로 악해 본다면 보

다 구체 인 기후변화 활용 략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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