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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ither satisfaction levels or limits of tolerance levels felt by the users in the certain space/region should be examined for
measuring social capacity on the total amount of vehicles. The reliability of measuring social carrying capacity depends pri-
marily on decreasing the strategic responding biases. To induce the honest responses to preferences, Dichotomous Choice
which is specifically known as the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was adopted in this research to suggest the mea-
surement methodology of social carrying capacity on the total amount of vehicles in U-do island. The empirical test was car-
ried out the U-do island, an administrative distric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number of vehicles satisfied by
the 10% of residents was 390 and the satisfactory vehicle number was decreased to 132 extended to 90% of residents. This
research, based on the political decision making criteria, set up the social carrying capacity in U-do island. The vehicle number
satisfied by 50% of residents was 227, which meant the same number of residents turn to be supporter in case of political
actions.

Keywords : social carrying capacity,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the appropriate number of vehicles, the total
amount of vehicles,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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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자동차 총량제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 측정을 위해서는 특정 공간·지역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만족도 또는 용인 가능한 수
준을 파악해야 한다. 이 때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수용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응답자의 전략적 편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응답자의 진실된 선호를 유도하기 위한 질문법으로 개발된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구체적으로 이중
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적용하여 우도 주민들의 자동차 총량제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 측정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였다. 사례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우도를 대상으로 수용 가능한 차동차 용량, 즉 사회적 수용력을 측정한 결과, 주민
10%가 만족하는 수준의 적정 차량대수는 390대, 90%가 만족하는 수준의 적정 차량대수는 132대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정치적 의사결정 기준을 적용하여 우도지역의 사회적 수용력을 주민 50% 이상이 만족하는 수준인 227대로 설정하였
다. 이는 정치적 의사결정시, 즉 주민 투표의 50% 이상이 찬성할 수 있는 수치를 의미한다.

핵심용어 : 사회적 수용력, 조건부가치측정법, 적정 차량 입도 대수, 자동차 총량제, 이중경계양분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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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70년대에 제기된 ‘하나뿐인 지구’의 장래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되었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빈곤

극복을 위한 경제 개발은 인정하되, 이러한 개발이 환경용량

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정회성

외, 2003). 그렇다면 개발의 전제가 되는 환경용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환경용량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데서 출발한다.

환경용량은 지역적 관점에서 볼 때 일정한 공간·지역 내

에 포함시킬 수 있는 총량(amount), 즉 수용력(carrying

capacity) 개념으로 볼 수 있다(O'Reilly, 1986). 이러한 수용

력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면 해당 지역에서 수용 가능한

동물이나 사람의 수요에 대한 한계를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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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력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수용력, 생태적 수용력, 사회

적 수용력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물리적 수용력은 일정 지

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시설의 최적 공간

규모를 말하는 것으로, 단위 면적 당 방문자 수(밀도), 특정

시설 당 이용자 수 등의 지표로 측정된다. 생태적 수용력은

자연생태계의 자기 회복 능력이나 자기 정화 능력의 한계

내에서 인간의 활동을 흡수·지탱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하는 것으로, 지피식생의 피복률, 야생동물의 생태적 지표,

토양 견밀도 등의 지표로 측정된다. 사회적 수용력은 개인이

바라는 일정 수준의 질을 유지하고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환경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시각에

서 만족도의 저하를 느끼지 않으면서 최대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이용자 수나 행위 정도 등의 지표로 측정된

다(penfold et al., 1972).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사회적 수용력 측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사회적 수용력

을 측정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정 공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만족도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수용력은 혼잡 등에 대해 사람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연관된 주관적인 개

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력은 개인 간 뿐만 아니라 동일

한 사람에 있어서도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수용력 측정을 위해서는 특정 공

간·지역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만족도 또는 용인 가능한 수

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설문조사 등의

직접 조사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응답자가 자신의 만족도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수용 가능한 용량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예를

들어, 도시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에게 ‘도시공원 이용에 불편

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방문객 수는 몇 명입니까?’라고 질

문한다면 응답자는 응답에 곤란을 느낄 것이다. 자신의 만족

도가 저해되는 수준의 이용자 수가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응답자는 진실된 선호를

표시하지 못하게 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수용력을

도출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수용력 측정을 위해서

는 어떻게 응답자의 진실된 선호를 파악하느냐가 중요한 문

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진실된 선호를

유도하기 위한 질문법으로 개발된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사

회적 수용력 측정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양분선택형 질문법

은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의 응답자에게 미리 정

해진 특정 수준에 대해 불편을 느끼는지, 않는지를 물어보는

형태를 취한다. 불편을 느끼는 수준에 대해 용인이 된다면,

‘예’, 용인이 되지 않는다면, ‘아니오’로 대답하는 방식이다.1)

본 연구에서는 양분선택형 질문법에 의해 응답된 자료, 즉

‘예’, ‘아니오’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리 설정된

수용확률함수를 추정하는 모형으로 로짓모형을 이용하고자

하며, 분석 사례는 제주지역의 우도(牛島)로 선정하였다. 우

도 지역은 최근 과도한 차량 입도로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적정 차량 입도 대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 이론적 고찰

2.1 수용력의 개념과 유형

1980년 국제자연보전연맹회의(IUCN)에서 처음 제시된 ‘지

속가능한 개발’은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 2002년 ‘세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를 통해 구체화되면서 인류의 보편적

인 발전 전략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국가지속가능발

전위원회, 2008).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19987년 세계 환경·개발위원회가 발표한 우리공동의 미래

에서 처음 정립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다음 세대의 필요(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

지 않으면서 지금 세대의 필요(요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이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절대적 빈곤의 해소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되, 인구의 증가와 성장이 환경용량의 한계

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정회성외,

2005). 결국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용량의 측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용량은 크게 자연 자원의 최대지속가능생산량

(maximum sustainable yield), 지역의 수용력(carrying

capacity), 생태계의 자정능력(assimilative capacity)으로 제시

된다(Munn, 1989). 이 중 최대지속가능생산량과 자정능력은

자연자원 및 생태계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적 범위에 관한

환경용량을 의미하는 반면, 수용력은 자연 환경적 범위에서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관리의 범위로 확대·발전되었다(

김창수외, 1995). 즉, 수용력은 생물학적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 환경 및 자원 관리를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

고 있다. 수용력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수용력, 생태적 수용

력, 사회적 수용력 등으로 제시된다(김선희, 2005). 각 수용

력의 개념과 측정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penfold et
al., 1972).

물리적 수용력(physical carrying capacity)은 생물 서식지

의 비생물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일정 지역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인공 구조물이나 시설의 최적 공간 규모를 말하

거나, 특정 행락 활동의 본래적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

공간 규모 등을 의미한다. 즉, 특정 공간 내에 입장시키거나

통제할 수 있는 최대 인원 또는 인공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최적 공간규모로서 인간 활동의 공간량적 한계를 의미한다.

측정 지표는 단위 면적 당 사람 수와 밀도, 화장실·주차장·

야영장 등의 시설 이용자 수, 각종 시설의 점유율, 시설을

이용할 때 기다리는 시간, 탐방객과 관리 요원의 비율 등이

지표가 된다(Shelby et al., 1984).

생태적 수용력(ecological carrying capacity)은 자기 회복

능력이나 자기 정화 능력의 한계 내에서 자연생태계의 본질

적인 매커니즘을 교란, 파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간 활동을

흡수, 지탱하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

으로 최대 인간 활동 강도 또는 밀도를 뜻한다. 이는 자연

및 생태적 자원성에 기초한 개념으로 동식물의 비율, 개체

수, 토양 침식 및 토양 답압 정도 등 자연 요소의 내성이

1) 이러한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 등에 주로 이용된다. NOAA 보고서
에서는 CVM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분선택형 질문
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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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지표가 된다(Shelby et al., 1984).

사회적 수용력(social carrying capacity)은 활동적 수용력

이라고도 한다. 인간이 행동하는데 육체적, 정신적 필요 공

간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과 사람이 부딪치지 않는 정도

의 안전하고 기능적인 활동이 되기 위한 안정성 용량과 쾌

적하고 만족스러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쾌적성 용량의 수

용력이다. 즉, 특정한 지역에서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각 지표 인자가 이용 경험의 질을 감소시키는 이용 밀도에

대한 가치 판단적 수준으로, 이용자 수, 이용 밀도, 혼잡도,

조우 횟수, 조우 빈도, 시계 거리, 프라이버시 등이 지표가

된다(shelby et al., 1988).

수용력이 측정된다면 개발의 전제가 되는 환경용량을 구체

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용력 측정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리적 수용력과 생태적 수용력의

측정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론들이 제시되고 있다(Bohart,

1968; Orr, 1971). 그러나 사회적 수용력은 다른 수용력의

측정에 비하여 개개인의 특성과 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정확한 환경에 대한 지각과 만족 수준을 측정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기존에 시도되고 있

는 사회적 수용력 측정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2.2 사회적 수용력 측정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회적 수용력은 개개인의 특성과 사

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정확한 환경에 대한

지각과 만족 수준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사회적 수용력 관련 연구는 혼잡 지각과 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사회적 수용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유형, 영향

정도 및 혼잡 인지 정도 등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

적으로 혼잡 지각과 위락 경험의 질의 관계, 조우 횟수와

만족의 관계, 밀도·혼잡·만족의 관계, 참가 동기·혼잡 지

각·대응 행동·만족의 관계, 혼잡 기대·혼잡 지각·만족

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Manning, 1999; Stankey,

1973; Manning and Ciali, 1980; 한효민외, 2006; 김진선

외, 2003). 대체로 특정 공간·지역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만

족도 또는 혼잡 등에 대한 용인 가능 수준은 개개인의 혼잡

등에 대한 지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회적 수용력을 측정한 연구가 없는 것

은 아니다. 혼잡과 만족도의 관계를 통해 구체적인 이용 수준

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 조현길(1988)은 지리산 국립공원

화엄사 지구 야영장을 대상으로 수용력을 38.3m2/인 으로, 권

영선외(1988)은 치악산 국립공원 야영장 이용자의 만족도가

최대인 수용력을 75m2/인으로, 엄붕훈(1992)은 혼잡 지역을

기준으로 경주 보문단지내의 공원잔디공간의 수용력을 60m2/

인으로 추정하였다. 이들 연구는 만족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이용 면적이 증가함

에 따라 변화하는 만족도의 변화분을 면적으로 도출하였다.

그 외에는 시간대별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가 느끼는 혼

잡 정도를 비율로 나타내거나(김선희, 2005), 구간별, 시간대

별 탐방객 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질문을 통해 탐방객의

증감 비율을 도출한 연구(신원섭외, 2007) 등이 있다. 이러

한 연구는 사회적 수용력을 비율로 도출했기 때문에 사회적

수용력의 총량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기존 사회적 수용력 측정 연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설문

이 응답자의 진실된 선호를 쉽게 유도하게끔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수준

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자신의

만족도가 저해되는 수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기 어렵

다. 이런 경우에는 응답자의 전략적 행위2)가 수반될 수 있

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수용력의 측

정은 응답자의 진실된 선호를 파악하는데 달려 있다. 

응답자로부터 선호를 유도하는 질문법에는 경매법(bidding

game), 직접질문법(direct question), 지불카드법(payment

card), 양분선택형 질문법(dichotomous choice question) 등이

있다. 경매법은 마치 경매에서처럼 제시된 특정 수준에 응답자

가 합의할 때에 이 수준을 응답자의 수용 수준으로 확정하는

질문법이다. 직접질문법은 응답자에게 자신의 최대 수용 수준

을 직접적으로 묻는 방식이다. 지불카드법은 수용 수준을 적

은 일련의 카드를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그 중 하나의 수준을

응답자의 수용 수준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양분선택

형 질문법은 응답자에게 미리 설정된 수용 수준을 제시하고

이 수준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질문법은 응답자가 대답하기 용이하여 응답률이

높고, 출발점 편의(starting point bias)나 설문조사원 편의3)에

의한 영향이 적으며, 비합리적 수용 의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응답자의 전략적 행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응답자의 진실된 선호를 유도하여 통계

적 편의를 줄일 수 있는 질문법인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사

회적 수용력 측정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양분선

택형 질문법은 미리 정해진 특정 수준에 대해 ‘불편을 느끼

십니까?’라는 질문에 ‘예/아니오’로 응답하면 되기 때문에 응

답자들이 대답하기 용이한 질문법이다. 이는 자신의 느끼는

불편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이 느끼는

불편 수준보다 높은지 또는 낮은지에 대한 판단만 요구되기

때문에 응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 수용력 측정 모형의 추정 방법

수용력 측정 모형설정을 위해 적용된 연구방법은 조건부가

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이다. Limdep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했고, 질문법도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을 활용했다.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크게 한번만 질문하는 단일경계 양분

2) 응답자의 전략적 행위로 발생하는 편의, 즉 전략적 편의
(strategic bias)는 응답자가 자신의 진실된 선호와는 다른 선
호를 응답하는 것을 말한다.

3) 출발점 편의란 질문에서 처음 소개되는 값에 영향을 받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된 수준에 확신이 없을 때 ‘예’라고 응
답함으로서 자신의 진실된 선호에 상관없이 면접조사원의 요
구에 동의하는 경향을 말한다. 설문조사원 편의란 응답자가
특정 면접 조사원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진실된 선호와는
다른 선호를 응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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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Single-Bounded Dichotomous Choice; SBDC) 질문

법과 두 번을 질문하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DBDC) 질문법으로 구분된다4).

본 연구에서는 SBDC 모형에 비해 통계적 효율성을 증진

시키는(Hanemann et al., 1991)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

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에게 미리 정해진

특정 수준에 대해 ‘불편을 느끼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응답자

가 ‘예/아니오’라 대답한다. 이때 제시된 특정 수준에 대한

응답이 ‘예’이면 이보다 높은 수준을 제시하고, ‘아니오’이면

낮은 수준을 제시하여 한 번 더 응답을 요하는 방식이다.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하여 수용확률 함수를 추정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

이 아닌 최대우도추정법(Maximun Likelihood Estimation;

MLE)을 이용하여야 한다.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종속변수가

이산형 변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최소자승법을 사용할 경

우, 최소자승법의 기본 전제 조건 중 오차항의 정규분포 및

동분산 가정을 위배하기 때문이다.

최대우도추정법은 관찰 자료의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값으

로 미지수의 추정치를 구하는 분석방법이다. 즉 최대우도추

정법에서는 알고 있거나 가정한 확률함수 하에서 표본으로

부터 얻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확률을 제공해 주

는 추정치를 구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최대우도추정법을 적

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 L)를

설정하고, 이 우도함수를 최대화하는 값으로 미지수를 추정

한다. 여기서 우도함수란 미지수에 따른 관찰자료의 가능성

을 함수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우도함수 L값은 0에서 1사

이에 있게 되며, 사례 수가 많은 경우에는 대단히 작은 값

이 되므로 계산이 용이하게 우도함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로

그우도함수(Log Likelihood Function)를 계산하여 사용한다.

DBDC 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제시액에 따른 응답자의 반

응형태는 4가지 경우(yes/yes, yes/no, no/yes, no/no)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로그우도함수를 설정할 수 있다.

(1)

DBDC 모형에서는 응답자 i가 제시된 특정 수준(Bi)에 대

해 수용하게 되면 더 높은 수준( )을 제시하게 되며, 거부

하게 되면 더 낮은 수준( )을 제시하게 된다. 응답자 i가

초기 수준 Bi에 대해 ‘yes’로 응답하고 더 높은 수준에 대

해서도 ‘yes’로 응답한 경우(yes/yes)의 확률(πyy(Bi, ), Bi

에 대해 ‘yes’로 응답하고 에 대해서는 ‘no’로 응답한

경우(yes/no)의 확률(πyn(Bi, ), Bi에 대해 ‘no’로 응답하

고 더 낮은 수준 에 대해서는 ‘yes’로 응답한 경우(no/

yes)의 확률(πny(Bi, ), 그리고 Bi와 에 대해 모두

‘no’로 응답한 경우(no/no)의 확률(πnn(Bi, )은 다음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2)

(3)

(4)

(5)

SCCi: 응답자 i의 최대 수용력

여기서 F(B;θ)는 임의의 누적확률분포함수이다. 본 연구에서

는 로지스틱 누적분포를 가정하였으며, F(B;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6)

α: 상수항, β: x의 계수 벡터

x ': 응답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성변수의 벡터

βbid: b의 계수

수용 확률별 사회적 수용력을 나타내는 로지스틱 함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7)

식 (7)을 p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 식 (8)과 같다.

(8)

4. 사례 분석

분석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관광지이며 섬인 우도(

牛島)로 선정하였다. 우도 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 영화 촬

영지로 유명해지면서 최근 입도 관광객 및 차량 수가 급증

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에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적정 차량

입도 대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 수용력 측정 사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4.1 사례 개요

우도는 제주도 연안에 산재하는 부속도서 가운데 최대의

면적(약 6.18m2)을 보유하고 있는 섬으로서 성산포구에서 북

동쪽으로 약 3.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행정구역상

4개리 12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 말 기준

인구수는 1,718명이다. 우도는 2001년 우도 해상도립공원으

로 승격되었으며 영화촬영지로 이용되면서 방문 관광객 수

가 급증하였다.

우도의 방문 관광객 수를 살펴보면 2001년 278천여명이었

던 것이 2006년 462천명으로, 5년 사이에 약 2배 정도 증

가하였다. 차량 입대 대수는 2001년에는 3만 3천여대에 불

과하였으나 2006년에는 5만 3천여대로, 약 5년 사이에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InL θ( ) D1 D2lnπyy
D1 1 D2–( )lnπyn×+×[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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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1–( ) D2lnπny× 1 D1–( ) 1 D2–( )× lnπnn
+ +

Bi
u

Bi
d

Bi
u

Bi
u

Bi
u

Bi
d

Bi
d

Bi
d

Bi
d

πyy
Bi Bi

u,( ) Pr Bi
u

SCCi≤[ ] 1 F Bi
u θ;( )–==

πyn
Bi Bi

u,( ) Pr Bi SCCi Bi
u<≤[ ] F Bi

u θ;( ) F Bi θ;( )–==

πny
Bi Bi

d,( ) Pr Bi
d

SCCi Bi<≤[ ] F Bi θ;( ) F Bi
d θ;( )–==

πnn
Bi Bi

d,( ) Pr SCCi Bi
d<[ ] F Bi

d θ;( )==

F B θ;( ) F α βx′ βbidb+ +( )=

ln
p

1 p–
----------
⎝ ⎠
⎛ ⎞ α βx′ βbidb++=

p
1

1 exp α βx′ βbidb++( )–[ ]+
--------------------------------------------------------------=

4) 이외에 세 번째 질문을 추가하는 삼중경계(triple-bounded) 양
분선택형과 같은 다중경계 모형이 있다. 삼중경계 양분선택형
은 Cooper and Hanemann(199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DBDC 모형과 비교할 때 세 번째 질문을 추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의 개선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또한 Hanemann and Kanninen(1999)은 삼중경계
모형의 사용으로 내적 일관성을 해치는 반응효과(response
effects)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커지는 반면에 통계적 효율
성은 크게 증진되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삼중경계 모형과 같은 다중경계 모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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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도로 수준 등의 교통 상황을 봤을 때 향후 입도차

량의 증가는 교통 혼잡, 안전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도의 도로는 폭이 좁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편이다. 특히,

관광 성수기에는 버스, 승용차, 스쿠터, 자전거, 보행자 등 도

로 이용자가 급증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

정이다.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3년 9건, 2004년 10건,

2005년 14건, 2006년 5월 현재 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4.2 분석모형의 설정

적정 입도 차량 대수는 현재 우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들이 교통안전과 환경보호를 고려할 경우의 수용 가능한 차

동차 총량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을 의미한다. 수용 가능한

차량 총량은 응답자들이 교통안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과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

특성이나 선호에 의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적정 입도

차량 대수, 즉 사회적 수용력은 응답자들의 교통 상황에 대

한 인지도(KNW)와 응답자 개인의 성별(SEX), 연령(AGE),

거주 기간(RESID), 교육 수준(EDU), 소득(INC)의 사회적

특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에 따라 추정 모형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9)

Y = 1, 0

모형의 계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우도함수를 설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정한 DBDC모형을 가정하여 식 (2), 식

(3), 식 (4), 식 (5)를 이용한 우도함수식 식 (1)을 설정하였다.

4.3 분석결과

우도 주민을 대상으로 적정 입도 차량 대수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총 100부

를 실시하였으나, 유효한 최종 83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5)

설문 응답 전 입도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로 비교할 수 있도록 월별 입도 차량 현황을

제시하였다. 기존 입도 차량 통계치를 토대로 100대, 200대,

300대를 차량대수로 제시하였고, 제시된 차량 대수가 우도에

입도할 경우 교통 혼잡, 안전, 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한

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서 ‘예’라고 할 경우에는 1/2배 수준을, ‘아니오’라고 할 경우

에는 2배 수준을 제시하여 최종 응답 결과를 얻었다.

제시된 차량 대수에 대해 “예/아니오”로 응답한 결과를 이

용하여 수용확률함수를 추정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최종변수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교통 상황 인지도와 교육 수준, 소

득 변수이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에 이용된 교통 상황 인지, 교육 수준, 소득은 모두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

통 상황에 만족할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

수록 제시된 차량 대수에 대해 수용확률이 높았다.

도출된 추정 결과를 식 (8)에 적용하여 입도 차량 대수를

주민 만족도별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변수의 값

은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입도 차량 대수가 적을수록 우도의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만족할 것이다. 주민

10%가 만족하는 수준의 적정 차량 대수는 390대이며, 90%

가 만족하는 수준의 적정 차량 대수는 132대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과반수이상의 주민, 즉 주민 50% 이상이 만족

하는 수준의 적정 차량 대수는 227대로 분석이 되었다.

여기서 어떤 결과를 입도 차량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크기에 대해서는 개인

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정책결정자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의사

결정 기준을 적용하여 주민 50% 이상이 만족하는 수준인

227대로 설정하고자 한다. 주민이 100% 만족하는 수준, 즉

주민 한 사람의 만족 수준도 저해하지 않는 사회적 수용력

은 아마 0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적인 제한

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과 상충된다. 따

라서 정치적 의사결정시, 즉 주민 투표의 50% 이상이 찬성

할 수 있는 수준인 227대로 사회적 수용력을 설정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도출된 사회적 수용력을 적용해 보면 2006년 8월

Y α β1KNW β2SEX β3AGE β4RESID β5EDU+ ++++=

 β6INC βbidlnB+ +

표 1. 적정 차량대수 수용확률함수 추정결과

구분 계수 표준오차 유의수준(t값) 평균 표준편차

상수 21.6848 3.2056 6.7646*** - -

교통상황 인지 1.3985 0.3788 3.6915*** 0.7951 0.5999

교육수준 -0.2247 0.0669 -3.3567*** 9.7951 3.8722

소득 0.5022 0.1613 3.1123*** 2.8795 1.5412

용인수준
(BID)

-4.0625 0.5961 -6.8144*** 5.4491 0.3370

***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5) 표본 수는 우도지역의 가구수(2006년 기준 725세대)를 고려
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표 2. 주민만족도별 적정 차량 대수

주민 만족도 10% 20% 30% 40% 50% 60% 70% 80% 90%

수용가능 잠
정대수(A)

390 320 280 251 227 206 184 161 132

8월 평균 입도
대수(B)

478 478 478 478 478 478 478 478 478

평균입도대
수 대비 제한
대수(C=B-A)

88 158 198 227 251 272 294 317 346

그림 1. 우도도립공원의 차량 입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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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입도 대수는 478대로, 입도 차량 중 251대를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 수용력을 측정하기 위

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사회적 수용력은 개인이

바라는 일정 수준의 질을 유지하고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환경 조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사회

적 수용력 측정을 위해서는 특정 공간·지역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만족도 또는 용인 가능한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여

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응답자의 진실된 선호를 파악하느

냐는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질문을 해야 응답자가

쉽게, 그리고 진실되게 자신의 선호를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회적 수용력 측정에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진실된 선호를 유도하기 위한 질

문법으로 개발된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구체적으로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적용해 보았다. 양분선택형 질문법에

의해 응답된 자료는 종속변수가 1 또는 0으로 이루어진 데

이터로,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사례는 최근

적정 차량 입도 대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는 제주지역의 우도(牛島)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주민 10%가 만족하는 수준의 적정 차량 대수는

390대, 90%가 만족하는 수준의 적정 차량 대수는 132대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의사결정 기준을 적용하

여 우도 지역의 사회적 수용력을 주민 50% 이상이 만족하

는 수준인 227대로 설정하였다. 이는 정치적 의사결정시, 즉

주민 투표의 50% 이상이 찬성할 수 있는 수치를 의미한다.

주민 50% 이상이 만족하는 수준인 227대를 2006년 8월

평균 입도 대수 478대에 적용할 경우, 251대를 제한해야 한

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수용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응답자의 전략적 편의를 줄여야 한다. 양분선택형 질문법

을 이용함에 있어, NOAA 보고서6)의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나, 조사원의 설문 과정 등 여러

과정에서 편의를 완전히 없앴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기 개

발된 설문 방식 보다는 편의를 최소화하여 사회적 수용력의 구

체적인 총량을 산출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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