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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자연환경 기반 휴양시설의 중요한 공급요소로서 숲길의 조성과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을 파악하여 향후 체계적인 숲길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리산 둘레길을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지리산둘레길 조성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서 경제 ․환경 측면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의 4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지역주민은 숲길 조성이 

지역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숲길조성의 환경적 영향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역주민이 참여하고자 하는 서비스 업종은 방문객이 선호하는 서비스인 지역 숙박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서비스 업종은 아직 지역사회의 숲길 연계 사업구조로서 취약하여 향후 적합한 지역 사업모델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설문조사, 영향요인, 경제적 영향, 환경적 영향, 지역 숙박업, 사업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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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eline  information which will be useful for managing  the forest trails  
as the outdoor recreation facility . To investigate residents' attitudes toward the forest trail construction and u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employed in Jirisan Dulegil. As the results, 4 impact factors that are influenced to 
local  communities due to Jirisan Dulegil construction were resulted in. Most of the respondents perceived that 
the Jirisan Dulegil have positive impact economically on community growth. Contrastively, a negative 
perception existed in the environmental aspect. Local lodging industry was selected one of preference business 
models.  In  viewpoint of community business, a more professional and systematic approach to find appropriate 
business model  is needed  because of structural vulnerability of business.

KEY WORDS: QUESTIONNAIRE SURVEY, IMPACT FACTORS, ECONOMICAL IMPACTS, ENVIRONMENTAL 
IMPACTS, LOCAL LODGING INDUSTRY, BUSI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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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길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사람

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길’이란 ‘사
람이나 동물이 걸어갈 수 있도록 땅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으로 정의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걷는 길과 관련한 통합적인 법률, 

정책,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으나 일부 부처별로 그리고 

개별 걷는 길의 사례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

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된 걷는 길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걷는 길의 

법적 위계가 정해져 있는 않은 실정이다. 현재 ｢산림문화휴

양에관한법률｣에서만 숲길에 대한 정의, 종류, 기본계획 수

립, 조성 등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5월 14일 국회에서 ｢걷는 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률｣제정이 추진되기도 하였으며(http://review. 
assembly.go.kr)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 입법한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이하 보행법)과 시행령이 

2013년, 2014년 각각 개정되어 걷는 길의 법적 위상의 기본 

토대가 마련되었다(http://www.law.go.kr). 결과적으로 휴

양 목적의 걷는 길에 대한  법적 위상은 ｢산림문화휴양에관

한법률｣에서 등산·트레킹과 레저스포츠 등의 수요를 충족

시킬 숲길을 법적 용어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은 2010년 3월, 2011년 3월, 

2011년 7월에 걸쳐 개정되면서 그동안 ‘둘레길’ ‘올레길’ 
‘트레킹길’ ‘산책길’ ‘탐방로’ 등 서로 다른 이름으로 운영

돼 왔던 전국의 숲길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일부개정안이 2011
년 7월 공포됨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숲길의 정의와 

조성·관리 방법, 훼손금지 및 처벌규정 등이 법제화되어 숲

길 관련 통합적 조성과 관리가 가능해졌다. 개정 법률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숲길에 대한 정의를 법률로 규정했다는 

점이며 이 법률은 숲길을 ‘등산 ․트레킹 ․레저스포츠 ․탐방 

또는 휴양 ․치유 등의 활동을 위해 산림에 조성하거나 사용

하는 길로 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 숲길 종류를 이용 목적과 유형에 따라 등산로, 
트레킹길, 레저스포츠길, 탐방로, 휴양 ․치유숲길 등으로 분

류하고 숲길과 유사한 명칭과 형태의 길을 만들 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이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http://review.assembly.go.kr).
휴양 목적의 걷는 길과 관련 산림청에서는 ｢등산지원 기

본계획(2007 ~ 2017)｣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등산지원과 산림휴양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이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추진 방향 정립과 사업계획의 

필요성에 의해 수립되었다. ｢등산지원 기본계획(2007 ~ 
2017)｣은 산림문화 ․휴양기본계획의 등산 부문 계획으로 

매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단위 등산기본계획이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크게 등산 현황, 장래 여건 변화 및 수여를 

전망하고 등산정책 부문별 추진계획 수립하게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휴양목적의 걷는 길 관련 연구는 그동안 주로 

국립공원이나 산지 중심의 등산로에 집중되어 왔다. 국립공

원 및 산림지역의 등산로와 탐방로를 대상으로 탐방로 이용

행태, 훼손실태, 정비 관련 연구(KFS, 2001; KFS and 
NCLF, 2004; Kwon et al., 2004; Kwon et al., 2005)들이 

주를 이루었다. 2000년대 들어  숲길의 정책적 분야의 연구

(NCLF, 2006a; 2006b; KFS, 2007)가 활발하게 수행되었

다. 또한 국립공원내 숲길 유형으로서 북한산 둘레길 조성

계획(Han et al., 2010), 북한산 우이령길 조성방안 연구

(Cho et al., 2009), 태안해안국립공원 해변길 조성계획(Han 
et al., 2011) 등의 걷는 길 조성계획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숲길 또는 둘레길 이용자 경험과 관

련한 연구(Park et al., 2000; Yoo and Kwon, 2004; Kim, 
2006; Yoo et al.,2007; KMSC, 2008; Yoo and Kim, 2009; 
Yoo, 2011;  Kwon and Lee, 2013; Yoo, 2014)들도 활발하

게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북한산둘레길과 지리산둘레길에

서 둘레길조성과 이용 관련 이용자 인식에 대한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가 있다(Cho et al., 2011; Yoo, 2014). 이외에도 

둘레길 이용의 객체로서 지역주민들의 숲길 조성의 영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도 진행되었다(Yoo et al., 2012). 
그러나 아직까지 둘레길 등 숲길 조성에 따른 지역사회에의 

경제적, 사회 ․문화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현실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빠르게 퍼져가고 가고 있는 ｢자연｣, 

｢건강｣, ｢느림｣에 가치를 두는 대안운동들이 현대적 생존

방식의 사회적 트랜드로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서 걷는 

문화는 이제 하나의 여가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러

한 추세는 곧 걷는 문화의 핵심인프라로서 다양한 형태의 

걷는 길인 목적형 트레일 조성 사업도 부처별, 지자체별로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걷는 문화의 급속한 확산을 반

영한 심도 있는 논의와 체계적 준비 없는 정책집행은 자칫 

이해집단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대상

지인 지리산둘레길을 포함한 기타 지역에서도 조성 및 운영 

관련 집단간 갈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관광개발 및 휴양시설 조성이 지역사회에 미

치는 영향은 경제적(economic impacts), 사회 ․문화적 영향

(socio․cultural impacts), 환경적 영향(environmental impacts)
로 구분할 수 있다(Moon, 2007; Yoo, 2011). 숲길 조성 

사업 역시 일종의 휴양 관련 시설로서 숲길의 조성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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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Category and frequency(%)
Gender Male(48.8), Female(51.2)

Age(yrs.) 20’s(2.4), 30’s(7.1), 40’s(7.1), 50’s(24.4), over 60(58.9)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69.6), Below High School(22.0), University(8.3)

Occupation Agriculture(38.7), Independent Business(22.6),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Worker(6.6), 
Professional Jobs(3.6), Students(1.2), Housewives(14.9), etc.(12.5)

Income(KRW) Below 1,000,000(62.5), 1,010,000~2,000,000(10.9), 2,010,000~3,000,000(7.8), 
3,010,000~4,000,000(1.6), Over 5,000,000(9.4)

Length of 
Residence(yrs.) Below 10(17.9), 11~20(8.9), 21~30(18.5), Over 31(54.8)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관계를 정확

하게 분석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숲길과 같은 휴양 관련 시설의 조성에 따른 

경제적, 사회 ․문화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을 파악하여 향후 숲길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사회의 수익

모델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야외휴양 시설로서 조성된 지리산 둘레길 인근 

지역주민들의 숲길 조성과 운영 관련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

하기 위해 지리산둘레길 거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는 지역주민의 인

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survey research)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현장 설문조사(2011. 10)는 조사원을 

선정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

하였다. 본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지리산 둘레길 및 인접한 

행정구역(인월, 구례, 산청)을 포함하였으며 표본 대상자는 

공간적 범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크게 응답자 사회경제적 특성, 
숲길조성의 지역 영향(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환경

적 영향)에 대한 인식, 숲길 운영 참여 의사 등에 대한 태도

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표본의 추출은 비확률표본추출 방

법을 활용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가구 대표자 1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총 181매의 설문지를 회수 하였으며 이

중 168매를 유효표본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현지조사는 

2차로 나누어(2011. 10. 14 ~ 10. 23) 인월, 구례, 산청군 

소재 구간 주변의 지역사회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숲길 조성의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기술통계 분석을 적용

하였다. 모든 자료의 통계적 처리와 분석은 SPSS 19.0 프로

그램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지리산둘레길 주변 거주 주민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성이 82명(48.8%), 여성이 86명
(51.2%)(60.0%)으로 여성 응답자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

다(Table 1). 연령은 20대가 4명(2.4%), 30대가 12명(7.1%), 
40대가 12명7.1%), 50대가 41명(24.4%), 60대 이상이 99명
(58.9%)로 노년층 인구 구조가 높은 전형적인 농 ․산 ․어촌의 

모습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117명(69.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고졸이

하가 37명(22.0%), 대학교 재/졸이 14명(8.1%)으로 학력수

준이 도시지역과는 상대적 차이를 보였다. 직업별 분포는 

농림수산업 종사자가 65명(38.7%)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

었으며, 다음으로 사업가(자영업)이 38명(22.6%), 주부 25
명(14.9%), 공무원 7명(4.2%)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적 특

성이 반영된 농산업이나 자영업의 종사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별 소득수준은 100만원 이하가 80명
(62.5%)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101만원~200만원 

14명(10.9%), 201만원~300만원 10명(7.8%)의 순으로 조

사되어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지역내 거주기간을 조사한 결과, 31년 이상 

의 장기거주자가 92명(54.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21년 ~ 30년 이하가 31명(18.45%), 10년 이하가 

30명(17.86%)의 순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지역주민은 지

역 토착민으로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1).

2. 조성영향 요인 도출

지리산둘레길 조성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도출하

기 위하여 조성 영향 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KMO(Kaiser-Meyer-Olkin) 0.634, Bartlett
의 구형성 검증치가 535.811로 P<0.01에서 유의확률 0.000
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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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factors Variables Factor loading

Economic impact (Positive)
Increase of income 0.89 
Economic activation 0.75
Increase in employment 0.69

Economic impact (Negative)
Inflation of prices 0.82
Increases in land prices 0.77 
Increase in tax 0.76

Environmental impact (Positive)
Natural environment improvement 0.91
Community scape improvement 0.80 

Environmental impact (Negative) Increase in noise 0.89
Increase environmental pollution 0.69 

P<0.01에서 유의확률 0.000

Table 2. Impact factors on Jirisan Dulegil construction (varimax rotated factor loadings)

Figure 1. Attitude on economic impact

둘레길 조성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총 4가지 요인(설명력 

74.0911%)이 도출 되었으며, 경제적 긍정 ․부정적 영향요

인, 환경적 긍정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명명하였다(Table 
2). 그러나 방문객 대상 조사에서 나타난 숲길 조성에 따른 

자긍심 증가나 지역 이미지 상승과 같은 사회 ․문화적 영향 

요인(Yoo, 2014)은 도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지역주민 스스로는 관광휴양 시설로서 숲길 조성

으로 외부 방문객들이 지역에 유입되어 방문객과의 교류 

등에 의한 사회문화적 효과를 크게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결

과로 해석된다.

1) 경제적 요인에 대한 인식

지리산숲길 조성에 따른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 요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은 5점 척도상(1.0: 전혀 그렇지 않

다 ~ 5.0: 매우 그렇다) 평균 3.17로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 부정적 영향은 평균 2.96이
하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ure 1). 항
목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경제 긍정적 영향 요인에 대한 인

식은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76명(45.24%)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부정적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 역시 ‘보통이다’라
는 응답이 63명(37.5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지역주민들은 

지리산둘레길 조성이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보다는 긍정

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리산둘레길 조성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이용자들과의 공통된 응답 경향을 보였다(Yoo, 2014).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은 도시형 

국립공원인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주변 거주 지역주민의 

인식수준(Yoo et al., 201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는 대상지의 도시와 농촌지역이라는 입지적 특성에 기인

한 차이로 사료된다.

2) 환경적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

지리산둘레길 조성에 따른 환경적 영향 요인에 대한 지역

주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모두 

평균 3.0 이상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2). 환경오염, 소음 증가 등

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측정값이 평균 3.58로 

자연환경 개선, 지역외관 개선 등의 환경에 대한 긍정적 영

향 평균 3.2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 응답률을 살

펴보면, 환경에 대한 긍정적 영향 요인 인식은 ‘보통이다’라
는 응답이 64명(38.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라는 응답이 58명

(34.52%)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지리산둘레길 

인근 지역주민은 지리산둘레길 조성이 지역 환경에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모두 다소 높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긍정적 영향보다

는 부정적 영향을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리산둘레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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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ttitude on Environmental Impact

   

Figure 3. Attitude on the Jirisan Dulegil Construction

Figure 4. Participation experience of related types of 
business

Figure 5. Intent to Participation for Business in the 
Jirisan Dulegil

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 역시 이용객(Yoo, 
2014)과 같이 환경적 측면에서는 숲길 조성이 지역환경에

는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새로운 숲길 

조성에 있어 계획단계에서 환경적 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

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지리산둘레길 이용 경험과 관련 업종 참여의향에 

대한 인식

지리산둘레길 인근 지역주민들의 둘레길 이용 경험 유무

에 대해 조한 결과 ‘이용한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이 110명
(65.48%)로 ‘이용 경험이 없다’라는 응답 58명(34.52%)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지리산둘레길 조성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평균 3.64로 “다소 적절

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3). 세
부항목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76명
(45.2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
가 52명(30.95%), ‘매우 적절하다’가 25명(14.88%), ‘적절

하지 못하다’가 12명(7.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지리산둘레길 인근 지역주민은 대체적으로 지리산둘

레길 조성이 지역사회에 적절한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4).
지리산둘레길 인근 지역주민 응답자들의 방문객을 대상

으로 한 서비스 관련 업종에 종사 경험 유무를 조사한 결과 

‘있다’라는 응답이 74명(44.05%), ‘없다’라는 응답 94명

(55.95%)으로 확인되어 상당수의 지역주민이 지리산둘레

길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

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Figure 4). 지리

산둘레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 관련 업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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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reference Types of Business in the Jirisan 
Dulegil

참여의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5점척도

상 평균 2.87로 참여의향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5). 지리산둘레길 인근 지역주민의 업종별 참여 의

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민박 등의 숙박업’에 대한 

응답이 67명(39.8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특산품 등의 기념품 판매업’이 20명(11.90%), ‘토종음식 

등의 일반음식업’이 12명(7.1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Figure 6). 그러나 구체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기타’
항목이 약 40%가 나타나 지역주민의 숲길에서의 수익모델

에 대한 검토와 확신이 미흡한 단계인 것으로 사료된다. 민
박 등의 숙박업, 토종 음식 등의 일반음식업의 경우 지역주

민의 참여 의향과 방문객이 선호하는 서비스 형태와 일치하

고 있으나(Yoo, 2014) 특산품 등의 기념품 판매 서비스의 

경우 지역주민의 참여 의향은 높으나 방문객 선호도가 낮은 

업종인 것으로 나타나 숲길에서의 업종 적합성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광 발생 차원의 숲길 이용과 

운영에 있어 주체인 방문객과 객체인 자원요소로서 지역사

회의 상호인식의 차이는 숲길 체계 운영의 비효율적 요소로  

판단된다. 이러한 집단간 인식의 차이는 방문자의 만족도 

및 지역사회의 편익 증진을 위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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