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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의 필요성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인해 방문객이 증가할 경우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

하는 동시에 방문객의 경험과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노력이 필요함

• 방문객 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등재 신청 문화유산의 물리적 관광수용

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여러 관광수용력 중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1년 중 

가장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는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과 실제 등재 신청 지구별 공급

가능 면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음

－ 지구별 연간 관광객 수에 최대일 집중율과 동시 체재율을 적용하여 최대시 관광객 수를 추정한 후

1인당 적정면적을 적용하여 연간 최대시 필요면적(A)을 추정함

－ 지구별 유산구역 중 숲과 같이 방문객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하는 한편 유산구역과 접하여 

하나의 단지 형태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역은 포함하여 실제 공급가능 면적(B)을 추정함

• 연간 최대시 필요면적(A)과 실제 공급가능 면적(B)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각 지구별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평가함

[그림 1]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절차

연  구  요  약



❚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결과

•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물리적 수용력 평가 결과 공산성,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는 방문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물리적 관광수용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송산리고분군,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은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송산리고분군은 관광객 수 증가율이 30% 이상이 되면,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은 관광객 수 증

가율이 70% 이상이 되면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구 분
관광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공주
공산성 0.507 0.549 0.592 0.634 0.676 0.718 0.761 0.803 0.845

송산리고분군 0.993 1.075 1.158 1.241 1.324 1.406 1.489 1.572 1.654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0.738 0.799 0.861 0.922 0.984 1.045 1.107 1.168 1.230

정림사지 0.476 0.516 0.555 0.595 0.635 0.674 0.714 0.754 0.793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0.026 0.029 0.031 0.033 0.035 0.037 0.040 0.042 0.044

익산
왕궁리유적 0.248 0.269 0.290 0.310 0.331 0.352 0.372 0.393 0.414

미륵사지 0.420 0.455 0.490 0.525 0.560 0.595 0.630 0.665 0.700

[표 1]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결과

❚ 백제역사유적지구 물리적 관광수용력 관리 계획

• 각 지구에 대한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결과, UNESCO의 세계유산 관리 모범사례(Best 

Practice), 국내외 수용력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물리적

관광수용력 관리 계획을 제안함

－ UNESCO의 세계유산 관리 모범사례는 관광 및 해설(Tourism and interpretation)을 비롯하여 

총 9개 항목에 대한 모범적 관리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 국내 국립공원 수용력 관리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백제역사유적

지구의 물리적 관광수용력 관리 계획을 도출함

❚ 통합 및 지구별 관광객 관리 계획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각 지구별 현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물리적 관광수용력 관리 계획을

마련함

• 각 지구별 관리방안 뿐만 아니라 인접 세계유산간 연과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세계유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광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함



구 분 세부 내용

공통 사항

․ 유적지별 동시 관람 가능 최대 관광객 수 제한
․ 관람객 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어플리캐이션을 통한 관광해설 기능 제공
․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관람정보 제공
․ 예약제 시행을 통한 사전적 관광객 수요 관리
․ 관람루트 제안을 통한 관광객 이동 동선 강제(일방통행)
․ 무인 관람활동 감시시스템

공주

공산성

․ 유산 해설 기능 강화: 안내 시설 보수, 해설 인력 확충 등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내실화
․ 안전조치 강화: 산성 내부 및 성곽주변 낭떠러지 구간 등 안전시설 보완,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 등
․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송산리고분군과 셔틀버스 연계방안 검토
․ 관람시간별 추천 코스 제공
․ 장애인 관람 조건 개선: 리프트 시설, 전동 휠체어 배치

송산리고분군

․ 주변 전시관 기능 및 역할 부여 :웅진백제역사관, 모형전시관 안내·교육·서비스 ·
콘텐츠 강화를 통한 공주시 관광중심지로 조성

․ 유적지구 통합 관광 코스 제안: 국립공주 박물관, 웅진 백제역사관, 모형전시관 까지 
공간범위 확대하여 관광코스 제공

․ 자원봉사자 및 사회적 기업 참여를 통한 콘텐츠 확보(수문병, 백제병사)
․ 스마트 폰 등 IT기기를 활용한 해설 서비스 효율성 제고
․ 공공주자창 확보 및 인근 유적과 연계, 체험프로그램 등 콘텐츠 확보
․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한 유적지 입장 대기 시간 안내 및 수용가능 관광객 모니

터링 우선시행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 단체 관광객 집중 시 대응방안 수립(50인 이상 단체관광 1일이전 예약)
․ 부여 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주차장 확보 및 불법주차 관리
․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내 토성 개방 구간 훼손 방지 방안 마련
․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내 샛길 통행 제한
․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관람시간별 추천 코스 마련

정림사지
․ 정림사지 현장 해설 및 안내 강화
․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부소산성과 셔틀버스 연계방안 검토
․ 관람객 자동계측 시설 및 주차장 잔여 공간 안내 시설 설치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 능산리고분군의 유산해설 기능 대폭 강화
․ 능산리고분군 진입 안전조치 강화
․ 안내 책자에 관광코스 제시, 효율적 관광동선 확보 및 관광객 안정성 확보

익산

왕궁리유적

․ 안내표지판 중심의 해설 서비스를 인적 해설 서비스로 전환
․ 왕궁리 5층 석탑 보호 강화를 위한 펜스 설치(필요시)
․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매점 등)
․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
․ 유적전시관 관광압력 대응 체험콘텐츠 확보

미륵사지

․ 가상시뮬레이션 시스템등을 통한 시각적 전달 콘텐츠 구축
․ 보수과정 관광상품으로 개발, 체험프로그램 제공
․ 내부 탐방로 정비 및 방문객 동선 정비
․ 스토리텔링 및 캐릭토리이움을 통한 소통가능한 콘텐츠 개발
․ 내부 공간 나무식재 또는 외부 숲길데크 조성
․ 동선 제시를 통한 관람 방향 제시

[표 2] 각 지구별 물리적 관광수용력 관리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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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우수한 관광자원 및 목적지

• 문화유산 특히 세계유산은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희소성, 역사성, 교육성 등이 매우 뛰어나 매우 매력적이고 집객력이 

높은 관광자원으로 작용(오순환, 2013)하여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임

• 상대적으로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 

등재), 안동 하회마을 및 경주 양동마을(2010년 등재)의 경우 등재 후 관광

객이 증가하였음

(단위: 명)

구 분 등재 2년 전 등재 1년 전 등재 연도 등재 1년 후 등재 2년 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만장굴 403,543 402,801 453,372 414,151 572,854

한라산 734,238 752,308 804,887 925,686 988,382

성산일출봉 1,209,963 1,092,097 1,183,446 1,393,883 1,606,447

안동 하회마을 862,624 829,496 1,396,743 1,315,362 1,256,779

경주 양동마을 256,870 224,821 415,234 410,167 445,919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표 1-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전후 관광객 수 추이

❚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자원 훼손 등 부정적 영향도 발생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역에서의 관광활동이 증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하고 있음

－ 역사적 지역이나 마을에서 관광객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문제들은 시설 혼잡, 

교통 문제, 토지 사용 문제, 수자원 관리 등임(Coccossis & Mexa, 2002)

－ 관광객 증가로 인해 암스테르담(Amsterdam) 중심부에서는 심각한 주차 문제가 

발생하며, 옥스퍼드(Oxford)와 잘츠부르크(Salzburg)에서는 관광버스로 인해 도심부가 

매우 혼잡해졌고, 베니스(Venice)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음

• 이처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지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것은 이들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활동 등과 관련이 있음



4

Ⅰ. 연구개요

❚ 관광활동 증가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세계유산 관리 강화 추세

• 각 국가와 지자체가 세계유산 등재와 등재로 인한 경제적·정치적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체계적·지속적인 관리는 소홀히 하는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세계유산에 대한 보호관리 체계는 매년 강화되는 

추세임

－ 세계유산위원회는 각 체약국으로부터 세계유산에 대한 보전관리 현황의 정기 모니터

링을 6년마다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기보고 이외 긴급보호가 요구되는 유산

의 정밀 검토를 위해서 특별조사팀의 파견과 임시 모니터링 조사를 병행하고 있음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관련 관광수용력 등에 대한 사전적․예비적 분석 필요

• 세계적 관광지로 부각된 많은 수의 유산들은 관광객의 무분별한 증가 등으로 

인하여 그 수용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임(Audreie & Souchier, 1998)

－ 관광은 자연·문화 환경에 압력을 가하여 지역 사회의 자원, 사회구조, 문화적 양상, 

경제활동, 토지 이용 등에 영향을 미침

－ 이러한 압력은 관광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거나 자연과 지역사회 기능의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되어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한 분석 등을 

수반하게 됨(Coccossis & Mexa, 2002)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관광수용력 관리는 관광지 관리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이일열, 2008)

－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잘 관리되어야만 원활한 관광활동이 진행될 수 있는데 적정 

관광수용력 분석에 기초하여 관광객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체계적인 세계유산 관리를 위해서는 방문객의 시·공간적 탐방 집중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함

－ 세계유산 관리자는 유산 지역의 역사·문화, 경관, 휴양자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방문객들에게 양질의 경험 제공을 위한 이용수준과 정책적 유산

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사회·심리적 수용력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원과 탐방량과의 인과관계 

규명, 지속적인 영향지표(indicator)와 평가기준(standard) 모니터링을 통한 생태적 

수용력 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함(한상열, 권헌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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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 세계유산 관리에 있어 관광수용력 관리에 대한 접근 방향 제시

• 세계유산 관리의 주요 영역인 관광수용력의 개념 및 특성,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관광수용력 관리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향을 제안함

❚ 백제역사유적지구 8개 지구에 대한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합리적이고 평균적인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백제

역사유적지구 내 8개 지구들의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평가함

❚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객 관리 방안 제안

• 관광수용력 평가 결과 및 UNESCO 모범사례 등을 검토하여 백제역사유적지

구의 관광객 관리 방안을 제안함

 연구 범위

• 연구의 시간적·공간적·내용적 범위는 [표 1-2]와 같음

구 분 주요 내용

시간적 범위
⦁분석 자료 기준연도: 2012년

⦁관광객 수 전망 기준연도: 유산 등재 후 5년(5년간 연평균 개념 적용)

공간적 범위
⦁관광 수요 공간적 범위: 8개 지구의 유산구역 + 완충구역

⦁관광 공급 범위: 8개 지구의 유산구역

내용적 범위

⦁관광수용력 기본 사항: 정의, 관광수용력에 대한 접근 방식, 국내외 평가 사례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객 수 및 공급 면적 등을 고려한 

물리적 수용력 평가

⦁관광객 관리 방안: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결과 및 UNESCO 모범 사례 검토 

등을 통한 관광수용력 관리 방안(백제역사유적지구 공통 관리방안 및 각 지구별 

관리방안)

[표 1-2] 연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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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과 관광의 연관성

1. 관광이 유산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 관광은 유산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음

－ 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재원 마련(공공기금에 대한 의존성 감소),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통한 광범위한 대중 교육, 유산의 가치 및 지역사회 자긍심 제고, 

지역경제 발전 견인(관광상품 클러스터, 중소기업, 승수효과, 빈곤 퇴치 등)

2) 부정적 영향

• 통제되지 않는 관광 계획․경영, 관광활동은 유산지역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음

－ 구조물들에 대한 물리적 영향, 지역 인프라 개발 기회에 대한 침해, 교통으로 인한 

공기 오염, 지역에 대한 접근성 문제, 역사적·종교적 가치에 대한 지나친 상업화

• 이밖에도 대규모 공공 및 민간 사업, 급속한 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지역 악화,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 변화 등에 따른 파괴, 무력 충돌로 인한 파괴 또는 

위협, 자연 재해(화재, 지진, 산사태, 화산폭발, 홍수 등)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음

구 분 주요 부정적 영향

물리적
·

생태적 영향

⦁삶의 질: 통제되지 않는 개발, 교통난 및 혼잡, 소음 공해

⦁인프라: 지속가능하지 못한 쓰레기 발생 및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압력

⦁자원: 공기 오염

⦁자연환경: 자연 및 문화 유산에 대한 위해

⦁건설 환경: 노후화, 도시 체계 및 구조 변질, 거주지 도시화 및 확장. 

건축양식 등 특성 변질

사회적·인구학적 영향

⦁전통적 활동 포기, 연간 또는 계절별 압력, 관광객과 지역주민간 갈등, 

혼잡 및 지역 주민 자극, 관광객 생활방식을 따라 지역주민 생활방식 

변화, 범죄 증가

정치적·경제적 영향

⦁지역주민 생활비 상승, 활동간 토지 이용 갈등, 인프라 개발을 위한 공공 

요금 및 비용 상승, 관광활동에 대한 의존도 증가, 경제적 편익에 대한 

불공평한 배분

자료: Coccossis & Mexa(2002), Defining, measuring and evaluating carrying capacity in European tourism destinations

[표 2-1] 관광개발이 역사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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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계유산과 관광

2. 유산 보존을 위한 관광의 노력

• 유산 보존을 위한 관광부문의 노력은 최근 더욱 강해지고 있는 상황임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는 ‘국제 문화관광 헌장-중요 유산지역에서의 관광관리(International 

Cultural Tourism Charter – Managing Tourism at Places of Heritage 

Significance)’를 제정(1999년) 하였는데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음

－ 관광은 주요한 문화교류 수단들 중 하나임. 따라서 보존은 지역사회 구성원 및 

방문객들이 그 지역의 유산과 문화를 우선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잘 관리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유산지역과 관광의 관계는 역동적이며 가치충돌을 포함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함

－ 유산지역에 대한 보존과 관광계획은 유산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그들의 경험에 

대해 가치성, 만족도, 즐거움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함

－ 지역사회와 토착 주민들은 보전 및 관광을 위한 계획 과정에 참여하여야 함

－ 관광과 보존 활동은 지역사회에 편익을 제공해야 함

－ 관광활동을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자연적·문화적 유산의 특징을 보호하고 

강화할 수 있어야 함

• 이상의 원칙들은 유산 보존의 관점에 있으면서 동시에 관광을 통해 관광객이 

유산지역에 머무르면서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생활해 가는 방식을 찾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문화·유산 관광 운영자는 지역 사회·방문객·관광산업의 기초가 되는 

자원 등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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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관광의 개념 및 성공요인

1. 유산관광 등장 배경 및 개념

• 관광활동의 범위 및 내용이 다양해지면서 관광객들의 인식 및 행동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선호하는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안전한 목적지, 의미있고 진정성 있는 경험, 관찰보다는 참여, 지역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훌륭한 가치와 협력할 수 있는 우수한 경험, 편하고 상대적으로 덜 

힘든 모험 활동, 독특한 상품과 소비자에 특화된 경험, 제안된 여행일정에 대해 변

경할 수 있는 기회, 인터넷을 이용한 계획 수립 가능성, 우수한 환경과 사회적 책

임활동을 지지할 수 있는 기회 등

• 이러한 유형의 관광객들은 진정성 있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목적지를 여행하고 

그 목적지에서 독특한 서비스를 경험하기를 희망함

• 유산관광(Heritage Tourism)은 도시·권역·국가 등의 유산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위해 여행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관광에서 관광객은 지역의 풍습·

전통·역사·문화 등을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음(Federal Provincial 

Territorial Ministers of Culture and Heritage, 2012)

－ 문화 또는 유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관광활동은 여행의 중요한 요인임. 

문화관광은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등), 시각예술, 공예, 축제, 박물관, 문화적 

중심지, 역사적 지역, 연출지역 등을 포함함

－ 유산관광은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하기 위한 이동, 

특정한 문화적 목적지(유적지, 예술적·문화적 지역 등)로의 이동 등을 의미함

• 캐나다는 다음과 같은 3개의 핵심적인 문화·유산 관광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문화적 또는 역사적 대상과 관련한 진정성 있는 경험을 하는 품위 있는 방문객

(관광객 유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함)

－ 반드시 지속가능한 방식이어야 하며 문화·유산 자원 및 경험의 특성과 본질성이 

보존되어야 함

－ 문화·유산 영역과 관광 영역 간 상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협력적 관계에 기초

하야여 하며, 두 영역 모두를 위한 재원 창출 수단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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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산 관광지의 성공요인

• 유적지역은 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특히 과도한 관광객에 

대해 민감한데, 유적지역과 관광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은 관광개발과 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 모두에 위협이 됨

－ 유적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관광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유산관광과 관련한 EU의 연구(EU Report on Heritage Tourism)는 유산

관광지의 10대 성공요인으로 다음을 제안하고 있음(Ministry of Culture of 

Montenegro, 2013)

－ 의의·중요성(significance): 문화 또는 자연 유산이 중요성이 높은가?

－ 특이성(distinctiveness): 구분이 분명한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는가?

－ 집락화(clustering): 자연 또는 문화 유산 지역이 집합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주요 

관광 계층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가?

－ 브랜딩 및 네트워킹(branding and networking):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가?

－ 접근성(access): 관광객들이 방문하는데 있어 거리, 날씨 등이 양호한가?

－ 계절성(seasonality): 관광객 방문에 있어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가?

－ 협력관계(partnership): 연계 또는 협력 관광지가 있는가?

－ 전략 계획(strategic planning): 모든 핵심적인 주체 및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광전략이 잘 수립되어 있는가?

－ 도달가능성(accessibility): 그 지역의 자연 및 문화 유산을 대표하고 있는가?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자연 및 문화 유산이 보존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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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력 개념의 등장 및 발전

• 1930년대 방목학에서 최초로 도입된 수용력 개념은 1960년대 이후 야외 

휴양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야외 휴양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음

(국립공원연구원, 2006)

－ 1960년대 이후 인구 및 가처분 소득, 여가시간의 증가와 교통의 발달로 인한 접근성 

향상 등으로 인해 국립공원 등 야외 휴양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정된 자연·

휴양자원의 과다 이용에 관한 우려가 대두되었고, 수용력 개념이 야외 휴양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음

구 분 주요 내용

1930년대 수용력 개념 등장(최초 방목학에서 도입)

1960년대 휴양 수요 증가에 따른 폭발적 관심과 연구(Wagar, Lucas 등)

1970년대 수용력 개념 발전(생태적·물리적·사회심리적 수용력 등 세분화)

1980년대 수용력 개념의 한계를 보완하는 다양한 모델 개발

1985년 허용가능한 변화의 한계(LAC) 모델 제시

1990년대
1990년 탐방객 영향 관리(VIM) 모델 제시

1993년 탐방객 경험과 자원 보호(VERP) 모델 개발

자료: 국립공원연구원(2006), 입장료 폐지시 공원관리 강화 방안

[표 3-1] 수용력 개념의 등장 및 발전

❚ 방목학·생태학에서 등장: 특정 동식물 종의 최대 개체군 밀도 개념

• 수용력이란 원래 일정한 범위의 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동물의 개체 수를 

의미하는 개체군성장 이론에서 시작되었음(신원섭, 1999)

－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용력이란 영속적으로 일정 생태계 또는 서식처의 회복 

불가능한 훼손 등의 손상 없이 지탱될 수 있는 특정 종의 최대 개체군 밀도(박석희, 

1995; Odum, 1989)를 의미함

－ 생물학에서 수용력의 개념은 주어진 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종의 개체 수 

규모의 한계 또는 수준(Lein, 1993), 생태계가 스스로의 생산력, 적응성, 갱신 능력 

등의 건강한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태계의 능력(Canadian Arctic Resources 

Committee, 2002) 등을 나타내기 위해 소개되었음(Maggi & Fredella, 2011)

－ 동물 수용력은 특히 최소(minimal) 및 최대(maximal) 그리고 최적(optimal)의 

수용력으로 제시됨(이성민, 2012: Shelby & Heberlein, 1984·1986)

• 수용력 개념은 회복력과 관련 있으며 환경 또는 여러 구성요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인가 또는 이전 상황으로의 회복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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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인가를 설정하기 위한 필요에서 발생하였음(Castellani & Sala, 

2012)

❚ 사회적 수용력 등 인간 대상 수용력으로 발전

• 수용력 개념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생물학적·생태학적 개념으로 출발

하여, 1980년대의 사회환경적·심리적 요소가 반영된 사회적 수용력(social 

carrying capacity) 개념으로 발전되었음(국립공원연구원, 2007)

－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탐방수준(use level)과 만족(satisfaction) 간의 

관계규명보다는 기대이론(expectation theory), 혼잡지각(perceived crowding), 

이용회피(displacement), 탐방활동 간의 갈등(conflict) 등과 같은 영역이 중요시

되었음(이대종, 2012)

• 인간 활동이 수용력을 초과하게 되면 그 지역에 존재하는 환경과 다양한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많은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연결됨

자료: Computer Technology Institute(2012), Application of a combined SWOT-STRASSE 
analysis for the enhancement of cultural heritage through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그림 3-1] 인간 활동과 수용력

• 어떤 장소에서 인간의 행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구조를 파괴하거나 훼손시키는데 이때 허용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을 수용력이라 할 수 있음(고태규, 2007: Wolters, 1991) 

－ 이때 수용력 이슈는 시설의 혼잡, 교통, 도시의 토지이용 변화, 쓰레기 관리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Computer Technology Institut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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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력 유형

• 수용력은 자연환경이 지탱할 수 있는 성장과 개발의 양은 내재적인 한계

(임계영역)는 규명될 수 있으며, 외적 조건의 조작을 통해 증감시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성립함(Godschalk & Parker, 1975)

• 따라서 수용력은 적용 대상의 특성, 자원, 시설, 관리, 연구목적 등 다양한 지표에 

의해 분류될 수 있으며, 한 지역의 전체 수용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되는 

수용력의 유형에는 물리적(시설) 수용력, 생태적 수용력,  사회·심리적 수용력, 

관리적 수용력 등이 있음(국립공원연구원, 2006)

❚ 물리적 수용력(physical carrying capacity)

• 물리적 수용력은 특정 공간 내에 입장시키거나 통제할 수 있는 최대 인원 또는 

인공구조물이나 시설물의 최적 공간규모로서 인간 활동의 공간량적 한계를 

의미함(지봉구, 1997) 

• 관광활동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 공간규모로서 단위 면적 당 사람 수와 

밀도, 각종 시설의 점유율 등이 지표가 됨(김선회, 2005)

❚ 생태적 수용력(ecological carrying capacity)

•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수용력으로, 특정한 종류의 지피물이나 

동·식물의 관찰 개체 수, 토양단압과 침식 등이 지표가 됨

❚ 사회․심리적 수용력(social․psychological carrying capacity)

• 인간이 행동하는데 육체적·정신적 필요 공간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과 

사람이 부딪치지 않는 정도의 안전하고 기능적인 활동이 되기 위한 안전성 

용량과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쾌적성 용량의 수용력임(김

수성, 2008)

• 특정한 지역에서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표인자가 이용경험의 질을 

감소시키는 이용밀도에 대한 가치판단적인 수준으로 만족도, 이용자 수, 이용

밀도, 혼잡도, 조우 회수, 프라이버시 등이 지표가 됨(반상·서환·강태호, 

2012)

❚ 관리적 수용력(managemental carrying capacity)

• 특정지역의 관리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수용력으로 관리자의 업무여건, 업무 

과중 정도 등 특정지역 내의 관리수준을 의미함(국립산림과학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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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용력의 개념 및 평가방법

유형 정의 주요 영향 지표

생태적 
수용력

특정 지역이 갖는 식생, 토양, 물, 야생동물 등 자연생태계의 자기 

회복능력 또는 자기정화능력의 한계 내에서 인간의 활동을 

흡수하고 지탱해 낼 수 있는 능력

종다양성, 
계곡 수질 등

물리(시설)적 
수용력

특정 지역 내 입장시키거나 통제할 수 있는 최대 인원수를 

의미하며 인공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최적 공간 규모 또는 

휴양활동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 공간규모

시설물 이용률 등

사회심리적 
수용력

탐방객 입장에서 만족도의 저하를 느끼지 않으면서 최대의 만족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탐방객 수나 행위 정도
만족도, 혼잡도 등

관리적 
수용력

관리자의 업무여건, 업무 과중 정도 등 특정지역 내의 관리수준
1인당 공원관리 면적 

등

자료: 국립공원연구원(2006), 입장료 폐지시 공원관리 강화 방안

[표 3-2] 수용력 유형 및 주요 지표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2012),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그림 3-2] 수용력 패러다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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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력 평가 방법1)

1. 물리적 접근 방법

• 물리적 수용력을 기준으로 숫자나 행위의 관점에서 수용을 목적으로 설계된 

특정설비의 이용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접근 방법임(국

립공원연구원, 2007)

• 평가의 1차적인 목표는 대상지의 물리적 수용력(설계용량) 이내로 탐방 행동을 

규제하는 것인데, 이 경우 특정 휴양지 개발 시 연간 총 방문자 수는 설계용량, 

행락철의 길이 및 이용률로 구성된 다음의 공식으로 추정할 수 있음

    × ×  ××

   여기서 : 연간 총 방문자 수(인/일), : 설계 용량, : 휴가철의 평일 수

여기   서 : 평일의 이용율, : 주말 이용율, : 휴가철의 주말일 수

• 물리(시설)적 수용력은 각각의 평가인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의미하는 

절대적 수용력이며, 활동시설 수용력과 체류시설 수용력의 합은 탐방로 등 

시설량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1일 적정 수용력이 아니라 순간최

대시설수용력을 의미함(국립공원연구원, 2007)

구분 시설명 시설 수용력 추정 방법

활동
시설

탐방로
⦁최대 이용률: 인원 수 = 탐방로 면적 ÷ 10㎡/인

⦁적정 이용률: 인원 수 = 탐방로 면적 ÷ 34㎡/인

야영장

⦁야영가능 텐트 수가 제시된 경우

  - 인원 수 = 야영가능 텐트 수 × 0.85(이용률) × 3명

⦁야영가능 텐트 수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 인원 수 = 야영장 면적 ÷ 129㎡/동 × 0.85(이용률) × 3명

대피소 ⦁인원 수 = 수용가능 인원 수 × 0.85(이용률)

체류
시설

주차장

⦁주차가능 차량 수가 제시된 경우(C = A + B)

  - 인원 수(A) = 대형차량 주차가능 대수 × 45명 × 0.9(이용률)

  - 인원 수(B) = 소형차량 주차가능 대수 × 4명 × 0.9(이용률)

⦁주차장 면적이 제시된 경우(D=E+F)

  - 인원 수(E) = 주차장 면적 × 0.3(대형주차 확률) ÷ 75㎡ × 0.9(이용률) × 45명

  - 인원 수(F) = 주차장 면적 × 0.7(소형주차 확률) ÷ 40㎡ × 0.9(이용률) × 4명

숙박 
시설

⦁수용가능 인원이 제시된 경우: 인원 수 = 수용가능 인원 수 × 0.85(이용률)

⦁수용가능 방 수만 제시된 경우: 인원 수 = 수용가능 방 수 × 3명 × 0.85(이용률)

자료: 이대종(2012),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탐방객 적정수용력-물리적·관리적 수용력을 중심으로

[표 3-3] 우리나라 국립공원 물리적(시설) 수용력 추정시 적용했던 방법

          1) 「국립공원연구원(2007), 국립공원 수용력 관리시스템 연구」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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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용력의 개념 및 평가방법

2. 생태적 접근 방법

• 많은 자연자원 중심형의 휴양지나 자연생태계의 보존이 특히 필요한 지역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핵심적인 접근방법임

• 생태적 수용력의 측정 시 포함해야 할 자연자원 요소는 식생, 토양, 물, 야생

동물 등인데 그 동안의 여러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식생과 토양에 

대한 영향 연구가 많았음(안재환, 1996)

• 다양한 대내외 환경인자, 탐방압력과 자원의 질 변화정도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수치화된 생태적 수용력 산정은 불가능함. 

선진 외국사례에서도 생태적 수용력 산정을 통해 탐방객 관리정책을 적용하는 

곳도 없음(이대종·구철현·조계중, 2012)

3. 사회・심리적 접근 방법

• 사회 ․ 심리적 수용력을 결정하는 인자를 중심으로 탐방객 요소와 관련한 요소를 

분석하는 접근방법으로, 휴양지역에서 탐방객이 지각하는 환경의 질적 수준과 

탐방경험을 통한 만족도 등을 평가함(국립공원연구원, 2007)

－ 그러므로 사회·심리적 수용력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경험의 질이며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는 탐방객 만족도임(국립공원연구원, 2007)

•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탐방경험은 기대와 계획, 목적지까지의 여행, 휴양지내의 

경험, 귀가여행, 회상의 5단계로 구성되지만, 심리적 수용력의 결정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휴양지 내에서의 경험임(국립공원연구원, 2007)

－ 휴양지 내에서의 탐방활동을 통한 만족도는 대상지의 물리적 조건, 과거의 경험, 

요구가치 및 동기와 같은 심리적인 요인, 여가시간의 양, 수입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특성, 그리고 이용가능한 시설물 등의 영향을 받음(국립공원연구원, 2007)

• 사회·심리적 수용력은 탐방객 휴양경험의 질에 초점을 둔 수용력 측정 수단의 

하나로, 휴양활동에서 탐방객이 인지하는 일정수준의 질을 유지하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적정한 이용밀도를 의미함(이대종·구철현·조계중, 2012)

－ 사회·심리적 수용력은 주로 다른 탐방객 혹은 탐방객 집단과 조우하는 빈도나 혼잡

(congestion) 등과 같은 탐방밀도와 관련된 측정인자와 탐방객의 만족도와의 수리적 

관계를 규명하여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임(국립공원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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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적 접근 방법

• 관리적 수용력은 물리적(시설) 수용력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지만 휴양지의 

탐방활동의 관리수단이 측정 가능할 경우 영향지표를 기준으로 한 상황인자를 

중심으로 적정 탐방객 수를 파악하는 것임(이대종·구철현·조계중, 2012)

• 이는 탐방객의 탐방경험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탐방객의 

만족도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탐방수준으로 탐방객이 다른 대체 

지역으로 회피하지 않을 정도의 혼잡정도를 의미함

수용력 유형 영향 변수

생태적 수용력
(생태계 변수)

⦁지피식물의 유형별 비율

⦁관찰대상 동식물 수

⦁토양의 밀압

⦁토양의 침식

물리적 수용력
(공간적 변수)

⦁평지 1제곱피트당 인구 수

⦁1에이커당 또는 1제곱마일당 인구 수

⦁각 해변의 캠핑장 수

⦁주요 지역의 인구 수

시설 수용력
(개발 변수)

⦁계류장, 화장실, 주차장, 캠핑장 등 각 시설의 인원 수, 단체 수, 차량 수

⦁방문객대비 종사원 비율

⦁다양한 시설물들의 점유율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한 대기시간

⦁캠핑장 입장 거부 횟수

사회적 수용력
(경험 변수)

⦁시간당, 1일당 타인과의 접촉 횟수

⦁일정한 규모와 형태의 집단과 접촉 횟수

⦁한적한 장소에서의 야영비율

⦁한적하고 매력적인 관광지의 비율

⦁개별 관광지에서 만나는 관광객 수

자료: Shelby & Heberlein(1984), A conceptual framework for carrying capacity determination

[표 3-4] 수용력의 유형에 따른 측정 영향 변수(impact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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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 배경 및 개념

1. 관광수용력의 등장 및 발전

1) 1960·70년대

• 1930년대 최초로 도입된 수용력 개념은 1960년대 이후 야외 휴양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야외 휴양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음(국립공원연구원, 

2006)

－ 1960년대 이후 인구 및 가처분 소득, 여가시간의 증가와 교통의 발달로 인한 접근성 

향상 등으로 인해 국립공원을 비롯한 야외 휴양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 야생동물 혹은 자연생태계 관리개념으로 시작된 수용력 개념은 Wagar(1964)와 

Lucas(1964)가 휴양분야에 도입한 이후 모든 휴양자원 특히 탐방과다 지역 

수용력 추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휴양자원관리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음(이대

종·구철현·조계중, 2012)

－ Wagar(1964)는 수용력을‘한 지역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탐방경험을 제공하면서 

유지될 수 있는 이용의 수준’으로 정의하고, 탐방객 만족도 극대화를 강조하면서 

수용력을 미적 수용력(aesthetic capacity)과 생물학적 수용력(biotic capacity)으로 

구분하였음(문화체육관광부, 2007)

－ 또한 답압(踏壓)이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고 혼잡도의 영향을 평가하는 등 

생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면도 포함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

으며, 휴양지역과 탐방객 경험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목표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함(국립공원연구원, 2007)

• 수용력 관련 초기 야외휴양 연구는 야생지역(wilderness)이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생태적 환경의 특성을 기술하였음(도기호, 2000)

－ Aldredge(1972)는 총량적 만족을 기본개념으로 하여 수용력을 시설용량, 자원인

내용량, 탐방객 수용량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음(국립공원연구원, 2007)

－ Sudia & Simpson(1972)은 탐방객과 자원 간의 상호작용을 관련시키면서 설계 용량, 

최대 용량, 적정 용량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음(국립공원연구원, 2007)

2) 1980·90년대

• 물리적·생태적 연구에서 하나의 개념적 틀로 사용되기 시작한 수용력 개념은 

차츰 인간의 생활영역이 확대·발달됨에 따라 그 의미의 폭이 확대되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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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인간의 행태가 휴양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탐방객의 경험까지 다루게 되었음(이대종·구철현·조계중, 2012)

－ 생물학적, 생태학적 관점에서 출발한 수용력 개념은 1980년대의 사회환경적, 심리적 

요소가 반영된 사회적 수용력이란 개념으로 발전되었음(국립공원연구원, 2007)

•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탐방수준(use level)과 만족(satisfaction) 

간의 관계규명보다는 기대이론(expectation theory), 혼잡지각(perceived 

crowding), 이용회피(displacement), 탐방활동 간의 갈등(conflict) 등과 같은 

영역이 중요시 되었음(이대종·구철현·조계중, 2012)

－ 야외휴양자원 관리에 있어서 자원의 질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양질의 탐방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이용수준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밀도

(density), 혼잡(crowding), 혼잡과 만족도(crowding-satisfaction), 밀도와 만족도

(density- satisfaction) 간의 이변수 접근방법이 사회·심리적 수용력 연구에서 

계량적으로 분석되기 시작하였음(한상열·권헌교, 2009)

• 인간의 수용력은 동식물의 물리적·생태적 수용력과는 달리 사회적 수용력

(Stanky & McCool, 1984; 신원섭·권현교·한상열, 2007)이 반영되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부여됨

－ 첫째, 자연생태 환경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함

－ 둘째, 관광경험 및 만족도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함

－ 셋째, 거주자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

• 한편 물리적 측면을 강조한 초기 연구들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었는데, 실제 

연구 결과 휴양지 혹은 관광지에서 일어나는 많은 영향들이 탐방 수준과는 

간접적 혹은 미약한 관계를 제시하고 있어서 물리적 수용력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탐방수준을 제한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함(국립

공원연구원, 2007)

－ 수용력을 정의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탐방수준과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인 관계로 

가정하고 있지만 많은 연구들은 그 관계가 선형적인 관계보다는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적 관계임을 보이고 있음(국립공원연구원, 2007)

－ 또한 수용력은 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는 

영향의 수준과 성장을 제한해야 할 수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함

(이대종·구철현·조계중, 2012)

• 이러한 비판과 연구결과들은 수용력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시켰고, 1980년대 후반 기존의 수용력에 대한 한계와 약점을 보완하는 

다양한 모델들이 북미 공원관리 연구가들에 의해 개발되었음(이대종·구철

현·조계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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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가능한 변화 한계(Limits of Acceptable Change), 탐방객 영향관리(Visitor 

Impact Management), 탐방객 경험과 자원보호(Visitor Experience and 

Resource Protection) 모델이 개발되었는데, 이들 모델들은 기본적인 수용력 개념 

위에 수용력을 결정하는 분석과정과 관리적 단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국립

공원연구원, 2007)

학 자 주 요 내 용 분 류

Wagar(1964) 탐방객 만족도 극대화 강조
미적 수용력(aesthetic capacity), 생물학적 

수용력(biotic capacity)

Lapage(1963)
탐방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만족도 극대화 강조
심미적 수용력, 생물학적 수용력

Aldredge(1972) 공공의 총량적 만족 중시 시설 용량, 자원인내 용량, 탐방객 수용량

Sudia & Simpson 
(1972)

대상지 본래의 조건 유지 중시 설계 용량, 최대 용량, 적정 용량

Stankey(1972) 야생지 수용력 개념 일반화 사회적 수용력, 생태적 수용력

Godchalk et al.
(1975)

환경계획 수단으로서의 수용력 
응용범위 중시

환경적 수용력, 지각적 수용력, 제도적 수용력

Penfold(1983) 영속적 이용 중시 물리적 수용력, 생태적 수용력, 심리적 수용력

WTO(1983) 관광개발의 관점 중시

∙ 물리적 수용력: 자연 및 인공환경 보전에 

관한 수용력

∙ 경제적 수용력: 지역사회에 대한 편익과 

방문자의 비용에 관한 수용력

∙ 사회적 수용력: 전통문화의 파괴 없이 

방문자를 받아들이는데 관한 수용력

∙ 하부시설 수용력: 주민이나 방문자 모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수용력

자료: 박석희(2012), 신관광자원론

[표 4-1] 수용력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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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수용력의 개념

• 1970년대와 1980년대 관광수용력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이후 여러 연구

에서 관광수용력을 정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음

(Maggi & Fredella, 2011)

－ 관광수용력은 허용한계(tolerance-levels)에 초점을 둔 개념(Cooper, Fletcher, 

Gilbert, Shepherd & Wanhill, 1998)으로 역동적이며 변화하며, 관광목적지의 환

경적·사회경제적 상황 발전에 대한 개념임(Simǒn, Narangajavan & Marquěs, 

2004)

• 관광수용력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은 2가지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

(Coccossis & Mexa, 2004)

－ 첫째, 용량(capacity) 이슈로‘어떠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숫자 개념임

－ 둘째,  용량 인식(perception of capacity) 이슈로‘방문객 만족을 저하시키기 전에 

얼마나 많은 관광을 수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임

• 관광수용력 개념은 최소한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명확해 보이지만 

관광수용력의 실제 적용은 쉽지 않음(Coccossis & Mexa, 2002; Santonocito, 

2009)

－ 어떠한 지역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관광수용력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수용력은 매우 복잡한 개념임(Lime, 1970)

－ 관광과 같은 개발과 관련하여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수준에 대한 개념인 수용력은 

수용력 분석 대상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화되어야 함(Coccossis & Mex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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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 주 요 내 용

Middleton & 
Hawkins(1998)

∙ 관광객 활동이 발생하는 특정 장소 또는 건물의 허용수준, 관광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

Chamberlain(1997)
∙ 지역의 파괴, 지역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방문객 경험의 질 저하 등이 

없으면서 지역의 편의를 제고하는 인간활동의 수준

Clark(1997)

∙ 자연 서식지를 포함하는 환경에 해를 미치는 관광활동의 임계치 수준

∙ 방문객 수 제한과 같은 실제 수용력은 자원의 지속가능성, 자원 이용자들의 

만족, 사회경제적 영향 등과 관련하여 수용할 수 있는 변화 수준에 기초한 

판단을 유도함

McIntyre(1993)
∙ 자원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방문객 만족 감소,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발생 등이 없는 가운데 어떤 장소에 대한 최대 이용

WTO(1981)

∙ 동시에 특정 장소를 방문할 수 있는 최대 인원 수로, 지역의 

환경적·물리적· 경제적·사회문화적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관광객 

만족의 질도 수용할 수 없는 수준 이상으로 감소시키지 않아야 함

  - 수용력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초가 됨. 즉 수용력은 어떠한 

관광목적지에 대해 동시에 방문할 수 있는 최대 사람 수를 의미함. 이때 

방문객으로 인해 물리적·경제적·사회문화적 환경의 파괴 또는 방문객의 

만족의 질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됨

WTO(1999)

∙ 주어진 기간동안 특정 장소를 방문할 수 있는 최대 인원 수로, 지역의 

환경적· 물리적·경제적·사회문화적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관광객 

만족도도 감소시키지 않아야 함

Coccossis & 
Parpairis(1992)

∙ 레크레이션·관광지역에서 각 연도마다 제공되는 이용객 단위 수(레크레이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 여건에 대한 영속적인 자연적·물리적 파괴, 

방문객 레크레이션 경험에 대한 분명한 손상 등이 없어야 함)

  - 수용력은 임계치 또는 한계의 개념으로 이는 관광 계획과 관리의 개념적 

기초가 됨. 이론적으로 보면 수용력은 매년 레크레이션·관광 지역에서의 

이용자 단위의 수로 정의할 수 있음

  - 이 때 그 지역의 레크레이션을 지원하는 지역의 능력에 대한 영속적 

자연적· 물리적 파괴, 방문객의 레크레이션 경험에 대한 분명한 감소 등이 

없어야 함

자료: Maggi & Fredella(2011), The carrying capacity of a tourist destination-The case of a coastal Italian city

[표 4-2] 관광수용력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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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수용력 구성요소 및 유형

1. 관광수용력 구성요소

• 관광수용력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생태학적 요소, 사회적·인구통계학적 요소, 

정치적·경제적 요소 등 3개의 요소로 구성됨(Maggi & Fredella, 2011)

－ 물리적·생택학적 요소: 자연환경(생태학적 수용력, 자연 유산 수용력, 해안선의 길이, 

기후 등)뿐만 아니라 인프라 시스템(용수 공급, 하수 시설, 전기 및 가스 공급, 교통, 

공공 서비스 등)과 관련한 모든 요소들임

－ 사회적·인구통계학적 요소: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지역거주 주민과 관광객간의 관계 

등과 관련 있는 모든 요소들과 관련이 있음. 이는 활용가능한 인력, 노동자들의 교육 

수준, 지역 주민들의 문화 정체성, 관광객 경험, 새로운 노동자와 관광객을 받아들

이는 능력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정치적·경제적 요소: 주로 관광개발을 위한 예상 투자와 경제적 규모 등에 관한 것임

• 이들 3개 구성요소는 관광 목적지 특성(지역 자원, 지역 자연 생태계의 취약성, 

인구 규모, 경제 구조, 문화 및 지역 유산 등), 관광객 특성, 각 목적지별 

상이한 관광 유형, 관광의 라이프 사이클 단계, 관광과 환경의 상호작용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가중치 또는 중요도를 적용해야 함(Coccossis & Mexa, 

2002; European Commission, 2002; O'Reilly, 1986; Martin & Uysal, 

1990)

－ 관광 목적지 특성(지역성): 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구조를 제공하는데, 지역 자원, 

지역 자연 생태계의 취약성, 인구 규모, 경제 구조, 문화·지역 유산 등으로 확인됨. 

지역성이 갖는 특성은 관광으로 인한 압력에 대한 자신의 회복력을 어느정도 결정

하는 역할을 함. 지역사회의 규모, 지역사회의 구조 및 활력, 문화와 경제는 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압력과 영향에 대응하는 지역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됨

－ 관광 유형: 관광객 행동, 관광객·지역사회의 상황, 관광·지역경제, 관광객 발전·

환경적 질의 관계 등에 대한 기초적인 특성을 결정함. 관광유형은 방문 동기, 교통 

수단 유형, 체류 기간 및 빈도, 관광객의 활동 범위 등으로 설명됨. 이러한 맥락에서 

각기 다른 유형의 관광객들이 갖는 기대, 태도, 행동 등이 상이하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왜냐하면 이들 조건은 현장에서 관광의 압력과 영향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임

－ 관광과 환경의 상호작용: 앞 선 두 요소의 복합물로 주로 관광개발 유형 및 형태

(공간 패턴), 관광목적지의 라이프 사이클 단계, 활용되는 조직·기술 시스템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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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주체 등이 해당됨. 관광과 환경의 상호작용은 환경에 대한 관광의 영향 또는 

관광에 활용되는 환경가치 저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약 개념으로 표현됨

2. 관광수용력 유형

• 연구자들이 정의한 수용력 개념을 종합하면 개념 정립의 범위와 적용대상은 

다양하게 세분되었으나 그 기본개념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휴양

지역에서 논의할 수 있는 수용력 개념은 광범위하게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음(김사헌, 2003)

1) 생태적 수용력

• 특정 지역에서 환경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최대개체군 밀도로서 

식생·토양·수자원·야생동물 등이 심각하게 훼손 또는 감소되어 자기회복 

능력을 상실하는 정도 이내의 탐방 수준을 의미함(이대종·구철현·조계중, 

2012)

－ 환경에 어떠한 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관광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 즉 환경 또는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어 자기치유 능력을 상실하는 정도 이내의 이용수준을 

의미함

• 자기회복 능력이나 자기정화 능력의 한계 내에서 자연생태계의 본질적인 메카

니즘을 교란·파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간 활동을 흡수·지탱하고 스스로 회복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최대 인간활동 강도 또는 밀도를 의미함(김선희, 2005)

• 자연 및 생태적 자원성에 기초한 개념으로 주요 지표로는 동식물의 비율, 개체 

수, 토양침식 및 토양답압 정도 등 자연요소의 내성 등이 있음(김선희, 2005)

• 생태적 수용력은 환경생태학적 입장에서 허용가능한 변화의 한계(LAC) 및 휴

양기회분포(ROS) 모델 등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 틀임(국립공원연구원, 2007)

2) 사회심리적 수용력

• 자원이 보유하고 있는 탐방경험의 질을 제공하는 동안에 관광객의 만족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지속시킬 수 있는 탐방 수준, 즉 관광객 만족이 극대화

되는 탐방밀도, 관광객이 타 대체지역으로 회피되지 않을 정도의 탐방수준을 

의미함(이대종·구철현·조계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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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목적지 지역에서 관광객의 등장과 행동 등에 대해 지역사회 주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Maggi & Fredella, 2011), 이용자 만족이 극대화되는 이용밀도 또는 

이용자가 다른 대체지역으로 회피하지 않을 정도의 즉 이용자가 묵인할 수 있는 혼잡 

정도(김사헌, 1999) 등을 의미함

－ 사회심리적 수용력은 탐방객 입장에서 혼잡하다고 느끼지 않으며 얼마나 만족하였

는가에 대한 것, 어떠한 관광목적지에 대한 방문객들의 만족의 질이 감소하지 않는 것, 

어떤 지역의 관광개발이 지역주민들의 레크레이션에 절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등과 관련이 있음(국립공원연구원, 2007)

• 사회심리적 수용력의 주요 지표로는 이용자 수, 이용밀도, 혼잡도, 조우 횟수, 

조우 빈도, 시계 거리, 프라이버시 등이 있음

3) 물리적 수용력

• 인공구조물이나 시설물의 최적 공간 규모 즉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으

로서, 도시 및 지역 계획상의 실내외 공간 규모설정에 많이 적용되며 장소

(건물) 내에서 특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탐방객의 최대허용 수준을 의미함

(이대종·구철현·조계중, 2012)

－ 특정 공간 내에 입장시키거나 통제할 수 있는 최대 인원 또는 인공구조물이나 시설물의 

최적 공간규모 등 휴양활동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인간 활동의 공간량적 한계

(최소 공간 규모)를 의미함(지봉구, 1997)

－ 물리적 환경에 대한 수용할 수 없는 변화, 방문객의 경험의 질에 대한 수용할 수 

없는 저하 등이 없는 가운데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 수(Mathieson & 

Wall, 1982; Simon et al., 2004)

－ 해수욕장이나 유물·유적지, 사찰 등 물리적 경제개념이 확정되어 있는 장소(건물 등) 

내에서 특정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이용자의 최대 허용 수준(김사헌, 1999)

• 물리적 수용력의 주요 지표로는 단위면적 당 사람 수와 밀도, 화장실·주차장·

야영장 등의 시설 이용자 수, 각종 시설의 점유율, 시설을 이용할 때 기다리는 

시간, 탐방객과 관리요원의 비율 등이 있음(김선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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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수용력 평가

1. 관광수용력 평가시 고려 요인

• 수용력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공통적 요소는 관리목표, 탐방객 만족도, 

자원 등 3가지 항목임(국립공원연구원, 2007)

• 야외휴양 분야에서 수용력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실제 휴양지역에서 수용력 적용은 아직까지 뚜렷한 연구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국립공원연구원, 2007)

－ 수용력의 3가지 기본적인 개념인 자원, 탐방객 경험의 질, 관리목표에 따라 자원의 

변화를 얼마만큼 허용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임(한상열·권헌교, 2009)

• 이들 구성요소는 대상지의 특성, 즉 탐방객 중심적이냐 자원 중심적이냐에 

따라서 수용력 산정(물리적, 사회·심리적)시 각기 다른 중요도를 가지며, 또한 

상호복합적인 양상을 갖기도 함(이대종, 2012)

• 따라서 수용력 추정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한정된 자연자원 

및 생태계 보호와 양질의 탐방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관리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함(이대종, 2012)

1) 관리목표

• 수용력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공통적 요소 중 휴양지역의 수용력을 

평가하는데 선결되어야 할 것은 명확한 관리목표임. 즉 대상지의 관리목표가 

먼저 선결되어야 수용력의 개념을 설정하고 적정한 탐방객을 추정해 낼 수 

있음(국립공원연구원, 2007)

• 관리목표는 의사결정을 유도하거나 형성하는 과정 또는 인간의 목적에 부응

하기 위한 계획과정 내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수준정도를 정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의 영향에 의한 변화의 허용한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력 

평가시 가장 먼저 관리목표가 수립되어야 함(국립공원연구원, 2007)

－ 관리목표는 경쟁적 이용간의 마찰을 감소시키고, 이용에 의한 피해를 극소화시키며, 

지역의 내성을 증가시키고, 탐방객의 즐길 기회를 증가시킴으로써 탐방경험의 질과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전반적인 관리행위 방침임(국립공원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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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목표의 역할은 생물 ․ 물리적 자원과 탐방객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감독하여 이들의 변화를 목표와 비교하여 평가하고 규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만약 평가를 통해서 허용할 수 있는 변화의 발생이 지적된다면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리대안이 모색되어야 함(국립공원연구원, 2007)

－ 경우에 따라서 관리목표는 재평가되어 변경될 수 있으며 새로운 관리 목표에 부합

되는 관리행위를 수반해야 함(국립공원연구원, 2007)

• 수용력은 오로지 주어진 지역의 특수한 관리목표 하에서만 고려될 수 있으며, 

명확한 관리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수용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상지의 관리는 

의미를 상실하게 됨(국립공원연구원, 2007)

• 따라서 한 지역의 수용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명확한 

관리목표의 설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국립공원연구원, 2007)

2) 탐방객 만족2)

• 탐방활동을 즐기는 탐방객들은 개인이나 그룹의 형태로 구성되며 각기 다른 

교육적·경험적 배경을 갖고 있어 이용을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식정도

에도 차이를 갖게 됨

• 탐방객들은 어떤 휴양을 통해 즐거움이나 긴장 완화 등의 혜택을 얻으려 하는데, 

이것은 곧 탐방객 만족도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만족의 정도는 같은 탐방경험

이라도 개인의 성격, 사회문화적인 배경, 경험정도 등의 차이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게 지각될 수 있고, 같은 개인도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

• 따라서 탐방객의 만족도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나, 탐방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4가지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조우하는 탐방객 수 및 규모, 행락, 장소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회적 만족도

－ 탐방로의 상태, 쓰레기의 양, 시설물의 유무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물리적 만족도

－ 지피식생의 피복정도, 수질 및 야생동물의 유무나 조우정도 등의 생물적 환경에 의

해 영향을 받는 생태적 만족도

－ 이상과 같은 3가지 범주의 만족도가 혼합된 상태로 나타나는 전체적인 만족도

• 환경에 대한 친밀정도나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탐방객들과 관리자들의 생

각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리자는 탐방객이 바라는 탐방경험의 

질이나 선호도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

2) 국립공원 수용력 관리시스템 연구, 국립공원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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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상지는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변화성이 

결여된 채 관리자 중심의 균일한 탐방 기회만을 제공하게 될 것임

3) 자원3)

• 수용력을 추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구성요소로서의 자원은 자연생태계를 구성

하는 자연자원과 시설물과 같은 인위적 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음

가. 자연자원

• 식생, 토양, 물, 야생동물 등의 자연자원 요소들은 자연생태계 내에서 미묘한 

상호관련성을 지니고 있어 과잉이용에 의해 어느 한 인자가 영향을 받게 되면 

다른 인자에도 영향을 주게 되며 결국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게 됨

－ 탐방객에 의한 답압은 하부식생을 파괴하여 침식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토양의 

긴밀화를 조장하여 유기물량이나 수분침투율을 감소시켜 식생의 성장을 저해함

－ 계류나 호수 등의 수자원의 이용이 지배적인 곳에서는 쓰레기나 배설물의 적절하지 

못한 처리 혹은 취사나 세척 등에 의해 부영양화나 오염현상이 발생함

－ 탐방영향은 야생동물의 출현빈도를 변화시키는데 인간의 출현으로 개체수가 감소하

거나 인간출현에 의한 인위적인 식이공급의 증가로 개체수의 증가할 수 도 있음

• 이와 같이 과잉이용은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데 일단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자는 생태계의 

변화정도에 부합하여 이용률을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관리

기법을 통해 악영향에 대한 내성을 증가시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함

나. 인위적 자원

• 인위적 자원은 탐방로, 야영장, 화장실, 벤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인공적으로 

설치된 구조물을 의미함(국립공원연구원, 2007)

• 이들 시설물은 탐방객 행태나 탐방량에 영향을 미치고 역으로 탐방객은 이들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므로 시설물의 적정한 배치나 유지 등이 필요함(국립공

원연구원, 2007)

• 특정대상지의 시설물 규모는 물리적인 수용력을 결정하며 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관리행위는 탐방객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국립공원연구원, 2007)

3) 국립공원 수용력 관리시스템 연구, 국립공원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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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수용력 평가 연구

• 관광수용력 연구의 궁극적 과제는 모든 종류의 관광지역에 적용할 수 있으며 

선택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고 각각의 관광목적지에 맞는 기준을 정의할 

수 있는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임(Castellani & Sala, 2012)

• UNEP·PAP·RAC(1997)가 개발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수용력 측정을 

위한 좋은 방법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함

－ 조사(예: 지역 단위에서 지표 및 기준을 정의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자, 지역 

전문가 포함 등)에 기초한 지역내 우선순위 고려

－ 중요한 유인 요소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관련 제약 요인, 새로운 관광 

인프라 수요와 지역 환경 보호 필요성 간의 균형 등에 대한 정의

－ 체계적인 자료 출처(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자료의 이용 

가능성 및 질이 확인되어야 함)에서 확보할 수 있어 모든 관광영역의 관리자에게 

유용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지표 체계 선택

－ 관광목적지 개발에 대한 시나리오

• 야외휴양분야 연구에서 다양한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적정 수용력 

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연구자 사이에서 제기되었음(국립공원

연구원, 2007)

－ 야외휴양자원 관리에 있어 탐방객들이 선호하는 휴양자원에 대한 탐방수준 제한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수용력에서 제기되면서 밀도(density), 혼잡(crowding), 

밀도와 만족도(density-satisfaction), 혼잡과 만족도(crowding-satisfaction) 간의 

이변수 접근방법이 사회적 수용력 연구에서 계량적으로 분석되기 시작하였음(국립

공원연구원, 2007)

• 사회적 수용력 개념 연구는 혼잡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음. 혼잡은 수용력에 

있어서 부정적인 지각활동으로서, 개인이 바라는 것 보다 많은 사회적 자극 

수준이 이루어지거나 다른 탐방객들의 존재가 방해로 느껴질 때 발생함(국립

공원연구원, 2007)

－ 따라서 그 지역이 혼잡하냐, 혼잡하지 않느냐 문제는 개인의 주관(국립공원연구원, 

2007)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남

• 이와 같이 다수의 연구자들은 야외휴양지역에서 사회적 수용력 적용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들을 거듭하고 있지만 사회적 수용력 추정에서 가장 

중요한 탐방밀도와 혼잡지각이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상반된 주장들이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음(국립공원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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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수용력 연구의 대부분은 탐방수요 증가가 자원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단순 선형관계로 가정했지만 실제 연구결과에서는 직접적 선형관계보

다는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적 관계로 나타났음

－ 또한 수용력은 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는 

영향 수준과 성장을 제한해야 할 수준을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은 수용력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시켰고, 1980∼1990년대 이후에는 수용력 개념에 대한 한계와 약점을 

보완하는 다양한 관리 모델들이 북미 공원관리 연구가들에 의해 개발되었음

－ 수용력 관리 모델로는 허용가능한 변화의 한계(LAC; Limits of Acceptable 

Change), 탐방객 영향관리(VIM; Visitor Impact Management), 탐방객 경험과 

자원보호(VERP; Visitor Experience and Resource Protection) 모델 등이 있음

• 이 가운데 탐방객 경험과 자원보호(VERP)모델은 미국의 NPCA(national 

park & conservation association)에서 기존 수용력 모델을 보완하여 9단계 

체계로 개발하였으며 현재 요세미티국립공원 등에서 적용․모니터링 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 2012) 

수용력 모델 기 본 개 념

허용가능한 변화의 한계
Limit Acceptable Change

이용의 양과 수준보다는 이용에 의한 얼마만큼의 변화가 적절한 

수준인가? 에 관심을 둔 개념

탐방객 영향 관리
Visitor Impact Management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만큼의 변화가 적절한 수준인가? 에 

관심을 둔 개념이며 과다이용, 사회환경에 대한 문제해결 접근법 

제시

탐방객 경험과 자원보호
Visitor Experience and 
Resource Protection

탐방객의 경험과 공원의 자원에 대한 탐방객의 이용영향에 초점을 둔 

관리․계획 모델(Zoning System으로 공원관리)

자료: 국립공원연구원(2006), 입장료 폐지시 공원관리 강화 방안

[표 4-3] 수용력 모델 비교

1. 허용가능한 변화의 한계4)

• LAC 모델은 휴양지역이 얼마만큼의 이용을 견디어 내는가를 탐구하려던 

기존의 레크리에이션 수용력 접근방식에서, 그 휴양지역의 바람직한 상태를 

정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도달하려고 하는 관점으로 수용력 개념을 새롭게 

재형성하였음(Stankey & McCool, 1984)

4) 국립공원 수용력 관리시스템 연구, 국립공원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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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C 모델은 야외휴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리 모델이지만 수용력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도록 한 대표적 관리기획 프로그램임

• LAC 모델은 특히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나 그 변화는 

탐방량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개발된 것으로, 기존 수용력 모델이 

탐방량에 관심을 두었다면 LAC는 관리될 휴양지역이 탐방에 의한 훼손 또는 

변화를 얼마만큼 허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둔 개념임

－ LAC 모델은 관광지에서 자원이나 시설의 이용과 그 영향에 대한 관계를 다루지 

않고, 어떤 영향이 일어났을 때 그 영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다

루고 있음(고태규, 2007: Stankey and McCool, 1984)

• 결국 공원관리자가 가장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탐방객 수가 아니라 

탐방결과가 야기하는 자원의 영향이라 할 수 있으며, LAC 모델은 바로 이런 

탐방영향의 변화에 초점을 둔 개념임

－ LAC 모델의 핵심은 얼마만큼의 탐방이 적절한 수준인가? 라는 관점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변화가 적절한 수준인가? 라는 관점임

• LAC 모델은 우선 관광지의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결정한 후 실제 상태가 

목표로 정한 수용 가능한 기준 내에 있는지 모니터링 함.(국립공원연구원, 

2007) 만일 그 영향의 크기가 수용한계를 벗어난다면 그 기준을 지키기 위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관리정책을 수립함(Stankey & 

McCool, 1984; McCool & Stankey, 1992)

• LAC 모델은 자원과 사회적 상태를 조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서로 관련된 

9단계의 연속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1단계(휴양지역의 문제점과 이슈를 파악): 그 지역에 대한 특성과 성격, 야생지역의 

시스템 그리고 휴양기회가 제공되는 비야생 지역에 대한 지역적 관계 등과 관련된 

이슈들과 관리할 문제점들을 파악함

－ 2단계(휴양지역이 제공할 수 있는 휴양기회 분류 정의 및 설명): 휴양기회 분류는 

기본적으로 휴양기회 스펙트럼(Recreation Opportunity Spectrum) 모델을 따르고 

있는데, 자원의 종류와 사회적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그 지역 자원이 가진 특성에 

의해 제공할 수 있는 또는 관리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휴양기회를 분류함. 각 휴양

기회 분류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자원의 상태를 고려하기 위해서 관리자는 영향의 

종류, 영향의 심각성, 영향의 확대 범위, 영향의 구분정도를 확인하여야 함

－ 3단계(휴양지역의 자원 및 사회적 상태에 대한 측정 인자 및 지표 설정): 측정 인

자는 휴양지역의 상태와 특성을 대표하는 속성들로 구성됨



39

－ 4단계(현재 자원 및 사회적 상태에 대한 목록 조사): 조사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조사 자료는 관리자에게 측정 인자에 대한 상태를 제공

해서 어디에 어떤 관리활동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국립공원연구원, 

2007)

－ 5단계(휴양기회 분류를 위한 자원 및 사회적 인자 및 지표 기준 구체화): 각 인자

에 대한 계량적 또는 구체적인 측정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임. 이 단계에서는 4단

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적절한 상태를 묘사하는 기준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음

－ 6단계(휴양지역의 이슈와 현 자원 및 사회적 상태를 반영하는 대안적 휴양기회 분류

분포 방안 마련): 6단계의 목표는 어떤 자원과 사회적 상태가 특별한 기준에서 특정 

야생지역에서 유지되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임. 6단계를 거쳐 대안적 휴양기회 분류 

분포의 지도와 표를 정리할 수 있음

－ 7단계(각 대안들에 대한 관리 방안 규명 및 설정): 각 대안들을 실행하기 위한 비용 

평가와 구체적인 관리프로그램을 선정함. 이 과정을 통해 현재 상태들이 기준보다 

나빠진 장소에 대한 목록이나 지도를 얻고, 어떤 관리 방안이 기준보다 상태를 더 

좋게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음

－ 8단계(효율적인 관리 방안의 평가 및 선택): 자원 비용, 사회적 비용 및 관리 비용에 

대한 분석과정과 자원적·사회적 편익분석 과정을 통해 휴양분류와 관리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단계임

－ 9단계(관리 방안의 시행 및 모니터링): 선택된 대안과 이에 관련된 관리 프로그램

을 적절하게 실행하고 평가를 수행함. 모니터링은 관리 방안이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관리 방안들로 인해 레크리에이션 상태들이 어떻게 변하였는

지 체계적으로 되돌아보는 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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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레임워크 고려 요소

1단계 휴양지역의 문제점과 이슈 파악 공원 특성, 가치 규명, 관리 목표 등

2단계 휴양지역이 제공할 수 있는 휴양기회 설정 제공가능한 휴양기회 분포 결정

3단계 자원 및 사회인자에 대한 영향지표 선정 신뢰성, 민감성, 용이성, 경제성 고려

4단계 현재 자원 및 사회적 상태 조사 3단계 지표인자의 객관적 자료 수집

5단계 휴양기회 분류를 위한 영향지표 기준 구체화 모니터링을 근거로 한 관리자의 가치 판단

6단계 대안적 휴양기회 분류 방안 마련
자원, 사회적 조건 유지 수준 결정 후 

zoning map 작성

7단계 각 대안들에 대한 관리 방안 설정 탐방객 여론, 예산, 인력, 정책 효율성 고려

8단계 효율적인 관리 방안의 평가 및 선택 비용편익분석, 의견수렴, 가치판단 필요

9단계 관리 방안 시행 및 모니터링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효율성 평가

자료: 국립공원연구원(2007), 국립공원 수용력 관리시스템 연구

[표 4-4] LAC 프레임워크 및 단계별 고려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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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방객 영향 관리5)

• VIM 모델은 일반적 수용력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방대한 이론적 검토

과정을 바탕으로 수집된 다양한 원리들을 결합하고 실제 적용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의 결과임(Graefe, Kuss & Vaske, 1990)

• VIM 모델은 탐방객 영향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세우려는 관리기획 모델이라 할 수 있음

－ VIM 모델은 수용력의 생태적 ․ 사회적 연구에서 드러난 한계들을 극복하고 이러한 

연구를 인간영향과 상호작용에 적용하려는 접근 방법임

－ VIM 모델은 관광지에서 방문객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관광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목표별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음

• VIM 모델은 문제가 되는 상황 인식,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발생시키는 잠재적 

요인 결정,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가능한 관리전략 선정 등 

3가지 주요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8단계의 연속된 과정으로 구성됨

• 1단계: 사전 자료 검토

－ 기획자료(관리지침이나 억제요인 등의 자료)와 휴양지역 자료들이나 기존 방문자 

조사 등을 통해 그 휴양지 방문자의 특성, 동기와 참가형태 등 관광 기초 정보를 

확인함

－ 이 단계의 목적은 현재의 상황을 밝히고 정리하며, 동시에 법적·정치적 방향, 기존 

연구와 휴양지역 자료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존재하는 상황을 정리하는 것임

• 2단계: 관리 목표의 검토

－ 기획목적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최근 여러 연구자들은 분명하며 상세한 

기획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효과적인 관리기획을 위해 관리목표는 적절한 환경적·사회적 상태의 관점에서 

경험의 형태를 정의할 필요가 있음

• 3단계: 주요 영향 측정 척도 선정

－ 어떻게 특별한 경험을 측정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바람직한 상태에 대한 측정도구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들과 특징들을 선정하는데, 한 가지 측정도구로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상황의 특수성과 특별한 영향형태에 기초하여 측정도구를 

선택함

5) 국립공원 수용력 관리시스템 연구, 국립공원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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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측정 도구들은 직접적으로 측정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쉽고, 레크리

에이션 지역을 위한 관리목표와 직접 관련되고, 관리와 조화되어야 하며, 변화하는 

이용 상태에 민감하여야 하고, 측정 가능한 사회적·생태적 변수들을 규명하여야 함

－ 대안적 도구들의 평가를 위해 여러 기준들이 이용될 수 있으며, 이 단계를 통해 

측정도구나 단위의 목록을 작성함

• 4단계: 주요 측정 척도를 위한 기준 선정

－ 선정된 영향측정 도구들을 위해 바람직한 상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계량적 

측면에서 관리목적을 재 진술하는 단계임

－ 이 단계에서 측정단위로서 경험의 형태를 묘사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크기나 형태의 

집단과 조우하는 횟수, 스키리프트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 또는 어떤 관광지역

에서 만나는 사람의 숫자 등(Shelby & Heberlein, 1984)이 있음

• 5단계: 평가기준들과 현재 상태 비교

－ 3단계에서 선택된 영향측정 척도들을 위해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만약 

타당한 측정 척도들의 현재 측정이 기준과 일치한다면 그 지역은 현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험형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미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만 

필요함

－ 만약 어느 척도의 값이 그 지역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문제 상황으로 판단함. 이처럼 

측정 척도들은 관광경험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영향 원인들을 밝히기 위해 이용됨

• 6단계: 가능한 영향의 원인 규명

－ 잠재 인과요인을 평가할 때 탐방 시각 및 시간, 참가 기간, 그룹 크기, 탐방 집중도, 

성수기 빈도, 전반적인 탐방량, 탐방객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방문자 이용의 

구체적인 측면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이용·영향 관계는 휴양지역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도 다양함

• 7단계: 관리전략 규명

－ 특정지역의 탐방량, 탐방형태와 이용분포가 적절한 영향척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가에 대한 이해를 통해 관리전략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함

－ 영향상태 자체보다는 방문자 영향을 야기하는 원인들에 초점을 맞추며 대안관리 

전략들을 평가하는 매트릭스 기법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8단계: 휴양지 적용 및 실행

－ 선택된 관리전략은 과도한 영향이 미치는 휴양지역에 가능한 빨리 실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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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자 영향의 특성과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관리 프로그램들은 탄력적이어야 하며, 변화된 상태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함

－ 주요 영향측정 척도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관리행위가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중요함

자료: 국립공원연구원(2007), 국립공원 수용력 관리시스템 연구

[그림 4-1] VIM 모델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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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탐방객 경험과 자원 보호6)

• VERP 모델은 탐방객의 탐방영향(탐방객의 행동, 탐방수준, 시·공간별 탐방

집중도 등)이 탐방객 경험의 질과 공원 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 관리 

프레임워크임

• VERP 모델은 1993년 미국 국립공원보존협회(National Park & Conservati

on Association)에서 개발했으며 현재 Arches 및 Yosemite 국립공원 등에 

적용되고 있음

• VERP 모델은 총 9단계의 프레임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5단계로 재구성한 

결과는 아래 [그림 4-2]와 같음

자료: 국립공원연구원(2007), 국립공원 수용력 관리시스템 연구

[그림 4-2] VERP 모델 프레임워크

      6) 국립공원 수용력 관리시스템 연구, 국립공원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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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P 모델의 분석에서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갖는 분석 대상지에 대한 인

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림 4-3]과 같이 분석 대상지의 이용 수준(방문객 

수)을 반영한 이미지를 컴퓨터로 제작한 후 응답자에게 선호 상태를 질문함

자료: Vereczi(2006), Statistical and sustainability indicators concerning tourism

[그림 4-3] VERP 모델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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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물리적 수용력 평가 사례7)

1. 국내 사례

• 관련학계(공원관리학, 관광학, 임학, 조경학, 건축학, 생태학 등)에서는 수용력의 

인접개념인 혼잡-만족도의 관계, 관광자의 선호도 및 행태 특성을 조사하여 

특정 자원의 적정 수용력을 추정하는 연구가 수행됨(이대종, 2012)

1) 국립공원 수용력 평가 사례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3차(2000년, 2004년, 2005년)에 걸친 국립공원 수용력 

추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국립공원 수용력 연구를 수행하였음

❚ 1차 연구(2000년)

• 1차 연구에서는 물리적 수용력을 적용하여 북한산, 설악산, 내장산, 가야산, 

태안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총6개 국립공원에 대하여 수용력을 추정(이

대종, 2012)

• 탐방로 환경피해도와 통행패턴 및 통행량 조사를 통해 확보한 두 변수에 대한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탐방로 노폭을 기준으로 피해등급이 없는 

수준에서의 1일 구간 최대통행량과 1시간 구간 최대통행량의 수용력을 파악

하였음(이대종, 2012)

－ 분석 결과 중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 탐방로 폭 2.0m, 환경피해도 5~6등급 기준으로 

보면 1일 구간 최대통행량을 이용하여 추정된 최대 수용능력은 1일 35,205명, 연간 

2,112,024명이고, 1시간 구간 최대통행량을 이용하여 추정된 최대 수용력은 1일 

8,480명 연간 508,770명 규모임

(단위: 명)

구분

노폭

환경피해도

최대 수용력

1.5m 2.0m 2.5m

1일 최대 1년 최대 1일 최대 1년 최대 1일 최대 1년 최대

1일
구간 최대 

통행량

3-6 1,298 77,890 4,147 248,816 10,210 612,517

4-6 5,855 351,258 13,555 813,201 25,995 1,559,486

5-6 12,563 753,721 35,205 2,112,024 78,288 4,696,753

1시간 구간 
최대 

통행량

3-6 178 10,667 694 41,651 1,997 119,806

4-6 1,039 62,359 2,783 166,964 5,974 358,420

5-6 2,523 151,363 8,480 508,770 21,717 1,302,880

주: 노폭 1.8m와 2.2m에 대한 분석은 생략하고 편집하였음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소(2007), 국립공원 수용력 관리시스템 연구

[표 4-5] 북한산 국립공원의 1일 및 1년 최대 수용능력 추정

      7) 국립공원 수용력 관리시스템 연구, 국립공원연구원, 2007, 인용 및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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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연구(2004년)

• 6개 산악형 국립공원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리자 설문조사, 전국민 조사, 

관리자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물리·생태적 수용력, 사회·심리적 수용력, 

관리적 수용력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연구대상지 국립공원의 수용력을 도출

• 분석 결과 중 소백산국립공원을 살펴보면 겨울조사로 밝혀진 적정수용력은 

2,996명/일, 단위구간별 적정수용력은 78명/(일·㎞)로 나타났음

계절 적정수용력(명/일) 단위구간별 적정수용력(명/일·㎞)

여름(6월-8월) 733 19

가을(9월-11월) 2,196 58

겨울(12월-2월) 2,996 78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소(2007), 국립공원 수용력 관리시스템 연구

[표 4-6] 소백산 국립공원의 적정 수용력 추정

❚ 3차 연구(2005년)

• 4개의 산악형 국립공원과 1개의 해안형 국립공원의 수용력을 추정하였음

• 환경생태 수용력 등급과 관리지수 등급을 이용하여 초과시설 수용력을 구역별로 

추정하였고, 계절별 환경생태보전 필요성과 기준 환경생태 보전 필요성의 

표준편차를 이용해 수용력을 추정하였음

• 추정 결과 중 지리산국립공원의 구역별 관리방안을 살펴보면 바래봉·성삼재·

백무동 등 총 16개 구역은‘유도’로 추정되었으며, 화엄사·쌍계사 구역은

‘분산’으로 추정되었음

• 계절별 환경생태보전 필요성을 살펴보면‘산덕 임도~부운치 갈림길 구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서 부분적인 일시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소백산 국립공원 시설 수용력 평가(2007년)

• 국립공원의 시설수용력을 크게 활동시설 수용력과 체류시설 수용력으로 구분

하고 시설수용력을 평가함

－ 활동시설 수용력 평가인자로는 탐방로, 야영장, 대피소가, 체류시설 수용력 평가인자로는 

주차장과 숙박시설이 활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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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수용력은 각 평가인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의미하는 절대적 수용력이며 

활동시설 수용력과 체류시설 수용력의 합은 순간최대시설수용력을 의미

－ 국립공원 기본통계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백산국립공원의 순간최대시설수용력은 총 

9,215명(탐방로 4,297명, 야영장 564명, 주차장 4,354명)으로 분석되었음

구분 시설명 시설 수용력 추정 방법

활동
시설

탐방로 ⦁적정 이용률: 탐방로 면적 ÷ 34㎡/인 = 인원 수

야영장
⦁야영가능 텐트 수가 제시된 경우

  - 야영가능 텐트 수 × 0.85(이용률) × 3명 = 인원 수
대피소 ⦁수용가능 인원 수 × 0.85(이용률) = 인원 수

체류
시설

주차장

⦁주차가능 차량 수가 제시된 경우(C = A + B)

  - 대형차량 주차가능 대수 × 45명 × 0.9(이용률) = 인원 수(A)

  - 소형차량 주차가능 대수 × 4명 × 0.9(이용률) = 인원 수(B)

숙박 
시설

⦁수용가능 인원이 제시된 경우

  - 수용가능 인원 수 × 0.85(이용률) = 인원 수

⦁수용가능 방 수만 제시된 경우

  - 수용가능 방 수 × 3명 × 0.85(이용률) = 인원 수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소(2007), 국립공원 수용력 관리시스템 연구

[표 4-7] 소백산 국립공원 물리적(시설) 수용력 추정시 적용했던 방법

❚ 기타 연구

• 권영선·이경재·송근준(1988)은 치악산국립공원 야영장 탐방객의 만족도가 

최대인 수용력을 75㎡/인으로 추정하였음

• 조현길(1989)은 지리산국립공원 화엄사지구를 대상으로 자원의 지력 저하를 

막는 동시에 탐방객 경험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수용력을 추정한 결과 

생태적 수용력은 100㎡/인, 심리적 수용력은 38.3㎡/인로 평가하였음

• 엄붕훈(1992)은 혼잡지각을 기준으로 경주보문단지 내의 공원 잔디공간의 

수용력을 60㎡/인 이하로 추정하였음

• 한상열·권헌교(2009)는 한계효용이론 모델을 적용하여 북한산 국립공원의 

사회·심리적 수용력을 추정한 결과 1일 약 65,000명 수준으로 평가하였음

• 김보현·오구균(2012)은 무등산도립공원의 시간대별 탐방객 이동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음

－ 연구에서 2008년 기준 주요 국립공원의 연간 탐방밀도(탐방객 수÷공원면적)는 북

한산국립공원 116,567명/㎢, 계룡산국립공원 30,914명/㎢, 설악산국립공원 8,199

명/㎢, 지리산국립공원 5,645명/㎢, 치악산국립공원 2,368명/㎢, 무등산도립공원 

92,290명/㎢로 분석하였음(김보현·오구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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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헌교·신원섭·한상열(2010)은 VERP 모델을 이용하여 한라산국립공원 

수용력 지표를 선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표 4-8]과 같은 영향지표 평가 기준을 

적용하였음

지표명(indicators) 평가기준(standard) 산출 근거

탐방객 수

탐방로 1,235명

물리적 수용력
야영장 489명
주차장 3,626명
대피소 244명

혼잡지역 탐방집중도 공원 전체 1일 6,085명 사회·심리적 수용력
계곡 수질 환경부 하천생활환경 기준 유지 환경부 기준

종 다양성 5,240종
한라산 데이터북 2007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

탐방로 훼손정도

탐방로 노폭 평균 1.5m
탐방로 훼손정도 기준표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로 침식깊이 평균 10㎝
탐방로 훼손정도 건전
샛길 발생 수 2007년 기준

오물 수거량 2007년 쓰레기 발생량 기준 국립공원 기본 통계

시설물 이용 대기시간
주차장 3분

사회·심리적 수용력휴게소 2분
화장실 3분

주차장 수용력 초과율 1일 3,626명 이내 1일 주차장 물리적 수용력
자료: 권헌교·신원섭·한상열(2010), VERP 모델을 이용한 한라산국립공원 수용력 지표관리프로그램 개발

[표 4-8] 8개 영향지표의 평가 기준

2) 기타 자원 수용력 평가 사례

• 김선희(2005)는 설문조사, 출구조사, 기초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광릉지역의 

적정 수용력을 산정하였음

－ 관광객의 혼잡인지도 및 순간이용밀도에 근거한 광릉지역의 사회심리적 수용력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의 혼잡인지 고점을 나타내면서 오전에 비해 오후의 혼잡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김선희, 2005)

－ 그러나 시간대별 최대 순간 이용객은 491여명, 차량은 140여대 수준으로 순간이용

밀도를 기초한 심리적 혼잡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김선희, 2005)

－ 이용면적을 기초한 물리적 수용력은 1인당 적정 점유면적을 17㎡로 산정할 때 

관광객 약 600여명으로 분석되었고, 차량 1대당 적정 주차면적을 평균 30㎡로 

산정할 때 적정 주차대수는 약 130여대로 추산되었음(김선희, 2005)

－ 관광객보다 차량에 대한 혼잡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용공간에 

대한 혼잡도에서도 주차장이 가장 높게 평가되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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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상·서환·강태호(2012)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경주 동궁과 월지의 물리적 

수용력과 심리적 수용력을 추정하였음

－ 동궁과 월지의 관광탐방 유형이 경관관람과 산책 등 단순함을 고려하여 건물 외 공지 

1인당 적정 점유면적 기준을 15㎡로, 건물 내 1인당 적정 점유면적 기준을 3㎡로 

정하여 분석한 결과 경관 결절점의 순간 적정 공간용량은 212명으로 추정함([표 

4-9] 참조)(반상·서환·강태호, 2012)

－ 분석 결과 적정 물리적 수용력은 1시간 당 731인, 1일 8,768인으로 산정되었음. 

또한 각 조사 시간대 별로 1인당 이용가능 면적을 계산한 결과 주간에는 

9.18~128.51㎡인 반면, 저녁에는 4.38~7.49㎡인 것으로 분석함(반상·서환·강

태호, 2012)

－ 1인당 이용가능 면적과 세부항목별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대만족도는 9.18㎡/인으로 나타났음(반상·서환·강태호, 2012)

명칭 개인(min) 단체(min)
이용가능면적(㎡) 적정 용량(인)

건물 내 건물 전 공지 건물 내 건물 전 공지
제1건물 4 5 100 960 34 64
제3건물 4 6 140 500 47 34
제5건물 2 3 70 190 0 13
D지점 3 4 180 12
석수조 1 1 120 8

계 14 19 2,260 212
주: 건물 내 적정 공간용량은 이용가능면적을 1인당 단위점유면적(3㎡/인)으로 나눈 값이며, 건물 전 공지 적정 공간용량은 

이용가능면적을 1인 당 단위점유면적(15㎡/인)으로 나눈 값임
자료: 반상·서환·강태호(2012), 경주 동궁과 월지의 적정수용력 연구-물리적․심리적 수용력을 중심으로

[표 4-9] 경관 결절점의 적정 공간용량

2. 국외 사례

• 국외 사례의 경우 물리적 수용력만을 평가하는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 다양한 

수용력을 평가한 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임

• 물리적 수용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관광객 1인당 적정 소요면적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목들을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반영함

1) Castellani & Sala(2012)

• Castellani & Sala(2012)는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Lombardy) 지역에 위치한 

2개 권역(Oltrepo Mantovano, Alpi Lepontine Mountain Community)을 

대상으로 보호지역의 관광수용력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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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수용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선택한 지표는 [표 4-10]과 같음

구분 지표

식수 공급 및 소비
∙ 식수 공급의 균형

∙ 지하수계에 물이 흡수되는 비율

∙ 1일 소비

담수의  수질
∙ 잠재적 주민평등 지수 ÷ 실제 주민평등 지수

∙ 담수의 생물학적 상태

∙ 정수된 물을 공급받는 인원

∙ 호수의 생물학적 상태

에너지 소비 ∙ 지역 에너지 소비 ÷ 국가 평균 에너지 소비

쓰레기 관리
∙ 1인당 1일 쓰레기 생산량

∙ 쓰레기 수거 시스템의 오차 수용력

∙ 분리수거 비율

공기의 질 ∙ 연간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일 수

생물 다양성 ∙ 종 감소, 교란

토지 이용
∙ 환대시설 밀집도

∙ 자연 지역과 보도의 혼잡

∙ 관광용 건물

∙ 1일 방문객 수
관광분야 경제의 

효율성
∙ 관광 구조의 효용

교통
∙ 자가용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비율

∙ 지역 내 자동차 수 ÷ 거주 인구 수

∙ 철도 서비스

∙ 관광 성수기 수송수단 수

관광 밀도 ∙ 성수기 관광 밀도

자료: Castellani & Sala(2012). Carrying capacity of tourism system: Assessment of environmental and management 
constraints towards sustainability

[표 4-10] 관광수용력 평가를 위해 선택한 지표

• 이상의 지표 중 관광과 관련 있는 지표 및 판단 기준은 [표 4-11]과 같음

구분 지표 지표 생산 방식
판단 기준

High Medium Low

토지 이용

환대시설 밀집도 침상 수 ÷ 주민 1,000명 0∼100 10∼300 > 300

관광용 건물

비 호텔 건물 ÷ 총 환대  
시설 건물

> 20% 10%∼20% < 10%

외지인 사용 가구 수 ÷   
총 가구 수

< 20% 20%∼50% > 50%

자연 지역과 
보도의 혼잡

- 전문가가 판단함

1일 방문객 수
V = 1일 방문객 수 ÷   

체류 관광객 수
V < 1 1 < V < 2 V > 2

관광분야 경제의 
효율성

관광 구조의 효용 숙박객 수 × 침상 수 × 365 < 0.2 0.2∼0.4 > 0.4

관광 밀도 성수기 관광 밀도
I = (성수기 숙박객 수 ÷ d) 

÷ 주민 수
I < 0.5 0.5 < I < 1 I > 2

자료: Castellani & Sala(2012). Carrying capacity of tourism system: Assessment of environmental and management 
constraints towards sustainability

[표 4-11] 관광관련 지표 및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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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ggi & Fredella(2011)

• Maggi & Fredella(2011)는 이탈리아 남부 Vieste 해안지역의 관광수용력을 

평가하면서 관광객 밀도(tourist density)는 ㎢당 도착 관광객 수와 ㎢당 

숙박객 수로 평가하였음 

－ 분석 결과 Vieste 지역의 관광객 밀도는 1979년 340에서 2008년 1,328로 증가

하였으며, 극성수기 Vieste 해변은 높은 포화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지속가

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1인당 최소 면적을 3㎡로 설정한 분석 결과임)

• 이밖에도 토지 이용(㎢당 주민과 관광객을 합한 인구 수), 1인당 침상 수, 

포화정도(도착 관광객 수 ÷ 지역 거주 주민 수), 주민 1,000명당 숙박 관광객 

수 등의 지수를 활용하여 관광수용력을 분석하였음

해변 이름 해변 길이(m) 최대 이용자 수(A) 효율적인 이용자 수(B) 차이(A-B)

Sfinalicchio 460 1,385 1,577 -192

Crovatico 320 535 475 60

Chianca 216 850 720 130

Scialmarino 2,850 15,570 19,692 -4,122

Molinella 380 1,515 1,650 -135

Braico Defensola 100 950 947 3

S. Lorenzo Defensola 195 194

Baia San Felice 120 400 1,344 -944

자료: Maggi & Fredella(2011), The carrying capacity of a tourist destination-The case of a coastal Italian city

[표 4-12] 최고 포화상태의 Vieste 해변

자료: Maggi & Fredella(2011), The carrying capacity of a tourist destination-The case of a coastal Italian city

[그림 4-4] 관광 밀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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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ggi & Fredella(2011), The carrying capacity of a tourist destination-The case of a coastal Italian city

[그림 4-5] 토지 이용 지수

자료: Maggi & Fredella(2011), The carrying capacity of a tourist destination-The case of a coastal Italian city

[그림 4-6] 포화 지수

자료: Maggi & Fredella(2011), The carrying capacity of a tourist destination-The case of a coastal Italian city

[그림 4-7] 숙박 관광객 수 포화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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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antonocito(2009)

• Santonocito(2009)는 지중해 지역에 위치한 여러 국가 및 섬들의 관광수용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몰타(Malta)에는 ㎢당 23,623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주민 1,000명당 관광객 수는 50명 수준으로 평가함

• 키프로스(Cyprus)에는 ㎢당 1,615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주민 1,000명당 

관광객 수는 49명 수준임

• 이들 국가들의 ㎢당 관광객 수는 이스라엘(862명), 이탈리아(798명), 그리스

(409명)보다 많은 수준으로 상당히 밀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국가 국토면적(㎢) 인구(천명) ㎢당 관광객 수
인구 1,000명당 

관광객 수

비 EU
국가

알제리 2,381,741 3,285 2 0.4

이집트 1,001,450 77,154 92 3.3

모로코 446,550 30,495 34 1.4

튀니지 163,610 9,878 222 10.1

이스라엘 22,145 6,692 862 7.8

요르단 92,300 5,566 60 2.7

시리아 185,180 19,121 49 1.3

EU
국가

키프로스 9,250 836 1.615 49.0

프랑스 675,417 61,013 293 8.9

그리스 131,940 11,064 409 13.4

이탈리아 301,338 58,645 798 11.2

몰타 316 403 23,623 50.7

포르투갈 92,391 10,547 384 9.2

슬로베니아 20,273 2,001 245 6.8

스페인 504,645 43,060 303 9.7

자료: Santonocito(2009), Sustainable tourism and carrying capacity in the Mediterranean area focus on Sicily

[표 4-13] 지중해 지역 국가들의 관광압력 지수(2005년)

4) Coccossis & Mexa(2002)

• Coccossis & Mexa(2002) 그리스의  Rhodes 섬을 대상으로 관광수용력을 

평가하면서 다양한 기준을 설정하여 물리적 수용력을 분석하였음

－ 1㏊당 관광객 수 수준: 50명이면 높은 수준의 시설, 90명이면 중간 수준의 시설

－ 해변의 수준: 1인당 6㎡는 중간 수준, 1인당 8㎡는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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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gional Activity Centre(2007)

• Regional Activity Centre(2007)는 키프로스(Cyprus) Larnaca 거리의 

관광수용력을 평가하면서 관광객 밀도 등을 조사하였음

구분 Cyprus Balearics Corsica Sicily Malta Crete 

면적(㎢) 5,896 4,992 8,680 25,708 315 8,336 

2007년 인구(천명) 735,800 1,031,617 279,440 5,245,806 386,007 635,031 

인구 밀도 124.8 206.7 32.2 204.1 1,225.4 76.2 

해안선 길이 431 790 784 990 320 836 

2005년 외국인 관광객 수 2,470,063 9,657,516 280,388 1,540,745 1,171,000 1,414,626 

2005년 내국인 관광객 수 913,820 2,972,026 806,016 2,762,903 - 318,053 

2005년 총 관광객 수 3,383,883 12,629,542 1,086,404 4,303,648 1,171,000 1,732,679 

내국인 관광객 비율 27.0 23.5 74.2 64.2 0.0 18.4 

거주민당 관광객 수 4.6 12.2 3.9 0.8 3.0 2.7 

㎢당 관광객 수 574 2,530 125 167 3,717 208 

해안선 ㎞당 관광객 수 7,851 15,987 1,386 4,347 3,659 2,073 

자료: Regional Activity Centre(2007), Carrying capacity assessment for tourism of the Larnaca district, Cyprus

[표 4-14] 키프로스 및 유사한 지중해 섬들의 기초 자료

6) Alcatraz Island8)

• Alcatraz Island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Golden Gate National Recreation 

Area에 위치한 역사적인 장소임

• Alcatraz Island 관리자들은 적정 수용력 관리를 위해 탐방객 설문조사를 통해 

영향지표 및 평가기준을 설정한 후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적정 

이용수준을 결정하였음

• 연구결과 탐방객의 평균 체류시간은 2시간으로 나타났으며, 한 지역에 머무르는 

탐방객의 규모는 25명을 가장 선호하였고 44명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컴퓨터 모델링을 통한 적정 수용력은 1일 4,800명으로 나타났음

평가 기준 1일 수용력 비고

선호 수용력 2,560명 동시에 25명 수용

허용가능 수용력 4,800명 동시에 44명 수용

운영단계 수용력 4,800명 동시에 44명 수용

자료: 국립공원연구원(2007), 국립공원 수용력 관리시스템 연구

[표 4-15] Alcatraz Island 적정수용력 추정 결과

8) 국립공원연구원(2007), 국립공원 수용력 관리시스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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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수용력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1. 관광수용력 선행연구들의 교훈

❚ 관광수용력에 대해 객관적인 과학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함

• 관광지의 일정 단위면적에서 일어나는 관광활동과 관광객 수가 관광지의 자연

생태계 및 문화자원에 큰 영향과 훼손을 주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야 하는 

관광지 관리에서 수용력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국립공원연구원, 2007)

－ 관광목적지 수용력 평가의 목적은 수용할 수 없는 관광활동으로 인하여 관광목적지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발생하는 변화수준을 측정하는 것임(Castellani & Sala, 2012)

• 관광목적지 수용력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관광목적지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한계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객 수에 대한 정의 등을 통해 양적 수용력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시도로 이어졌음

－ 정확한 기술을 활용한 수용력 평가는 1960년대 토지 이용의 한계를 설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개발을 통제하기 위하여 수학적 방법과 컴퓨터를 활용한 계산 등의 방법

으로 소개되었음(Clark, 1997)

－ 이러한 방법이 관광에 적용된 초기에는 이해관계자들은 숫자를 추구했음. 실제로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초반에는 어떤 해변에 1인당 점유공간을 적용하여 활용

가능한 구역을 구분하는 등의 계산이 매우 간단하였음

•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서 관광수용력에 대해 객관적인 과학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엄격한 분석도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이러한 이유로 

어떤 연구자들(Buckley, 1999; Papageorgiou & Brotherton, 1999)은 관광

수용력 개념을 비판하기도 함

－ 방문객 숫자와 그들이 미치는 영향과의 뚜렷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관광지에서의 수용력을 측정하는 일도 어려움을 겪어왔음(고태규, 2007)

－ 시간이 지나는 동안 관광 영향을 일으키는 많은 변수와 관광자원의 가치 저하 간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도 아님이 확인되었음

• 즉 수용력 적용에 있어 가장 큰 오해는 각 지역은 고유 수용력을 가지고 있고 

연구나 관찰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임(이대종·구철현·조계중, 2012)

－ 이런 오해는 공원지역설계나 관리지침에 있어서 최대 탐방객 수를 설정하고 그 

이하의 탐방은 공원 자연생태계의 질이나 탐방객의 만족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는

다고 믿게함(국립공원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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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수용력은 관광객들의 주관적 평가 및 행동, 관광자원의 특성 등에 따라 변화하는 

지표로 실제 측정이 어려움

• 관광수용력 평가가 어려운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음(McCool & Lime, 2001)

－ 관광목적지는 객관적인 변수(예: 자원의 이용 가능성 등)와 주관적인 변수(예: 관

광객 관점, 지역 사회 관점 등) 등을 포함하는 복잡한 시스템임(Bimonte & 

Punzo, 2005)

－ 영속적인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관광목적지를 방문할 수 있는 최대 관광객 

수의 정의는 관광목적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 귀결됨. 이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운영상의 시사점은 없음(Hof & Lime, 1997)

－ 관광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의 범위는 단지 그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관광객들의 행동(Ioannides & Billing, 2005; Wagar, 

1974)이나 지역사회의 특성 등에 따라 더욱 커다란 영향을 받기도 함

－ 관광수용력은 자연적·물리적 자원의 이용가능성 뿐만 아니라 관리시스템의 특성, 

관광 유형,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예: 혼잡에 대한 인식), 기타 지역의 상황 등에 의해 

결정(Ioannides & Billing, 2005)되기 때문에 관광목적지는 하나의 수용력만을 갖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개의 수용력을 갖게됨(Lime, 1970)

• 몇몇 연구자(Lindberg, McCool, Stankey, 1997; McCool & Lime, 2001)

들은‘얼마의 사람 수가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냐?’가 아니라‘어느 정도의 

자연환경 변화가 그 지역의 주어진 목표와 목적 내에서 수용가능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함

－ 관광수용력을 유일무이한 값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용가능한 변화에 대한 양적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기준들로 구성된 체계로 제안함(Ahn, Lee, Shafer, 2002)

• 관광지에서의 기대, 관광상품에 대한 선택, 관광행위, 관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이 관광객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관광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관광지의 사용 정도와 그 영향에 대한 예측 가능한 

결과를 파악하는데도 실패하였음(고태규, 2007; Ceballos-Lascurain, 1996; 

Graefe, Vaske & Kuss, 1984; Washburn, 1982)

• 또한 자연환경보호구역 등에서 민감한 관광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객 

숫자를 제한하는 관리방법 등의 수용력 조절방법은 제한된 방문객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비판과 그들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음(고태규, 2007; McArthur, 1997)



58

Ⅳ. 수용력의 개념 및 특성

❚ 관광수용력은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숫자로 완성될 수 없음

• 수용력은 일반적으로 숫자로 표시하지만 Magic number(현실성 없는 가상적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견해임(국립공원연구원, 2007)

－ 모든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른 수용력을 결정되지 않는 한 수적인 수용력 결정은 

시설 수용력 산정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함(국립공원연구원, 2007)

－ 만약 관광, 환경, 사회 등을 모두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균형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면 관광객 흐름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측정하는 것

보다 모니터링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 관광수용력은 방문객 수와 같이 하나의 숫자로 완성되지 않지만 비록 이러한 

숫자가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값은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으며 지속되는 

기준으로 인식될 필요는 없음(Coccossis & Mexa, 2002)

• 모든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른 이용수준이 결정되지 않는 한 수치화된 수용력 

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야외 휴양지역을 대상으로 수용력을 

산정한 사례는 전혀 없음(국립공원연구원, 2007)

• 결국 관광수용력이란 기술적인 산물이 아니며 오히려 가치 판단의 산물로 

보아야 함. 수용력을 가치 판단의 산물로 보는 관점은 그 지역의 최적 이용 

수준 목표 선정에 있어서 생물학적·물리적 영향의 고려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리적 요인 조사까지도 포함함(이대종·구철현·조계중, 2012)

2.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수단으로서 관광수용력

• 관광수용력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과정과 체계적인 전략적 

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해야지 과학적 크기 또는 유일무이한 숫자로 인식

해서는 안됨(Abernethy, 2001; Coccossis & Mexa, 2004; Lindberg, 

McCool & Stankey, 1997; Miller, 2001)

－ 수용력은 관광계획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핵심 요소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관광의 기준으로 분석되고 있음

－ 수용력은 지역 관리목적을 위해 수용할 수 있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생태학적·

사회적 조건의 유지와 회복을 위한 관리 시스템이지 면적당 이용 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시스템은 아니며, 수용력 분석은 100% 정확한 것보다 더욱 중요한 벤치마킹 

요소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는데 의의가 있음(Hall & Lew,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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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수용력은 3개 구성요소(물리적·생태학적, 사회적·인구통계학적, 정치적·경제적)에 

대한 다양한 수용력 한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수단으로 인식해야지 숫자적 

가치로 보아서는 안됨(Coccossis & Mexa, 2002)

－ 수용력은 절대적인 한계치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관심이 필요한 중요한 경계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관리에 있어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함

(O'Reilly, 1986)

－ 관광수용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관광의 성장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하

며, 관리 기술과 통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Saveriades, 2000)

• 적정 수용력이란 몇 명의 탐방객이 적절한 수준인가의 관점이 아니라 탐방객 

영향 즉, 탐방량, 탐방활동, 탐방객의 시·공간적 분포, 집단의 규모, 기후변화, 

대내․외 환경변화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자원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목표 

설정과 모니터링을 통해 자원 및 탐방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국립공원연구

원, 2007; 이대종, 2012; Cole, 1994; Hammitt & Cole, 1987; Hendee, Stankey & 

Lucas, 1990; McCool & Lime, 2001)

• 수용력이란 단순하게 하나의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기술적인 산물이 아니라 

생태학적, 물리(시설)학적, 사회·심리학적 요인 조사와 공원 관리 계획 및 

정책, 탐방객 의견, 자원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한 가치판단의 산물로 보아야 

함(신원섭, 1999; 국립공원연구원, 2007)

• 결국 관광수용력이란 지역의 특정한 관리 목표와 목적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Maggi & Fredella, 2011),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간에 자원의 훼손 또는 

탐방 경험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이용을 의미하는 다면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음(국립공원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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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개요

1. 평가 대상 관광수용력

• 본 계획에서는 연구 기간, 분석활용 가능 자료 등을 고려하여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함

- 생태적 수용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에 대한 동식물 개체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심리적 수용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에 대한 다양한 항목(타 

관광객 조우 현황, 혼잡도 인식, 만족도 등) 등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어야 함

－ 생태적 수용력 및 사회심리적 수용력 모두 계절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1년 동안 

계절성을 대표할 수 있는 시점별로 여러번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본 계획에서는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임

2. 평가 방법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8개 지구별 물리적 수용력은‘단위면적 당 사람 수 및 

밀도’지표 개념을 적용하여 평가함

－ 이러한 분석을 위해 우선 관광수요의 규모 및 특성, 관광객 1인당 적정 소요 공간 

면적 등을 추정함. 또한 8개 지구별 총 공급 면적 중 관광객 방문이 가능한 면적의 

규모 등 관광공급에 대한 내용을 분석함

• 관광수요와 관광공급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주로「관광수요 원단

위(A)」을 적용하여 추정한 공급 필요 면적과 각 지구의 실제 「공급면적

(B)」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관광수용력의 적정성을 평가함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관광
수요

관광객
수

• 8개 지구별 총 방문객 수 전망

• 연간 최대 관광객 수 추정

• 통계 자료

• 최대일 집중율, 

동시체재율 등 적용

관광 수요 
원단위(A)

• 관광객 1인당 필요한 적정 공간면적 도출 • 국내외 사례 분석

관광
공급

공급 면적
(B)

• 8개 지구 지정 면적 검토

• 녹지, 보호지역 등 관광객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 

제외, 유산구역과유산구역 단일 단지를 형성하는 

지역 포함 등

• 지구별 내부자료

[표 5-1] 관광수요 및 관광공급 분석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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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제 사항

1) 필요 면적관련 경우의 수

• 세계유산 등재 후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면적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관광수요 전망, 연간 관광객이 가장 많은 

시점의 관광객 수 전망, 1인당 적정 공간면적 등의 정보가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본 계획에서 검토한 자료 및 사례 등을 기초로 설정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108가지(3가지×9가지×4가지)임([표 5-2] 참조)

구 분 주요 내용 경우의 수

관광수요 예측
기초 자료

• 여러 출처의 통계 자료 중 최소값 적용, 평균값 적용, 최대값 적용 3가지

관광수요 증가율 • 20%, 30%, 40%, 50%, 60%, 70%, 80%, 90%, 100% 9가지

최대시 관광수요 
예측

• 최대일 집중율: 2-3계절 및 3-4계절 중 단일값 적용

• 동시 체재율: 1시간 및 1-2시간 중 단일값 적용
1가지

1인당 원단위 • 15㎡, 30㎡, 60㎡, 140㎡ 4가지

[표 5-2] 필요 면적 산정시 고려할 수 있는 경우의 수

2) 공급 면적관련 경우의 수

• 백제역사유적지구 면적은 크게 ①유산구역 전체와 ②이들 면적 중 관광객의 

진입이 불가능한 녹지 등은 제외하나 유산구역과 단일 단지를 형성하는 지역은 

포함하는 면적 등 2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3) 최종 평가 대상 조건

• 필요 면적관련 경우의 수와 공급 면적관련 경우의 수를 종합하면 8개 지구별로 

각 216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중 본 계획에서는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를 위해 설정한 기본적인 조건은 [표 5-3]과 같음

구 분 주요 내용

필요 
면적 
관련

관광수요 예측 기초 자료 • 평균값 적용

관광수요 증가율 •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인당 원단위 • 30㎡

공급 면적관련
• 유산구역 중 녹지 등 관광객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 제외, 

유산구역과 단일 단지를 형성하는 지역 포함

[표 5-3]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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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면적 추정

1. 연간 관광수요 전망

1) 관광객 수 기초 자료

❚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자료

• 유네스코 제출한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객수 전망

에 활용된 자료는 [표 5-4]와 같음

－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5년간 연평균 방문객 수를 살펴보면 미륵사지(680,499

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567,067명), 왕궁리유적

(387,133명), 송산리고분군(382,79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세계대백제전 개최로 인해 공주와 부여의 2010년 방문객 수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단위: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공주
공산성 163,820 235,882 296,638 189,535 214,706 220,116

송산리고분군 422,589 323,661 491,808 371,660 304,258 382,795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509,518 636,538 736,050 516,551 436,676 567,067

정림사지 170,779 145,425 208,536 179,805 144,255 169,760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78,288 55,043 136,802 68,420 65,832 80,877

익산
왕궁리유적 304,823 378,365 367,359 413,488 471,629 387,133

미륵사지 638,815 794,236 604,873 615,377 749,196 680,499

자료: 백제역사유적지구세유산등재추진단(2013),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표 5-4]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의 유적별 방문객 현황

❚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자료(관광지식정보시스템)

• 정부 승인통계(승인번호 11305호)인「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중 백제

역사유적지구 내 지점은 공산성, 무령왕릉, 부소산성, 정림사지, 왕궁리유적전시관, 

미륵사지 등임

－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5년간 연평균 방문객 수를 살펴보면 미륵사지(639,801명)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부소산성(521,792명), 무령왕릉(445,072명), 왕궁리유적

전시관(336,34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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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입장객 수 정보가 공표된 일부 지점 중 왕궁리유적전시관(82.5% 감소) 및 

미륵사지(41.8% 감소) 방문객 수는 2012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공주
공산성 433,755 155,056 339,856 192,580 214,575 248,426 264,041

무령왕릉 622,667 295,093 575,678 385,627 346,296 - 445,072

부여
부소산성 509,518 636,538 672,329 507,270 357,164 447,931 521,792

정림사지 170,779 145,425 208,536 179,805 137,985 - 168,506

익산

왕궁리
유적전시관

304,823 378,365 367,359 413,488 471,629 82,404 336,345

미륵사지 638,815 794,236 604,873 615,377 749,196 436,308 639,801

주 1) 공산성, 무령왕릉, 부소산성, 정림사지는 입장권 수를 기준으로 한 자료이며, 왕궁리유적전시관 및 미륵사지는 시설 자체 
집계에 기준한 자료임

주 2) 공산성, 부소산성, 왕궁리유적전시관, 미륵사지의 연평균 자료는 2008년부터 2013년 기간의 평균이며, 무령왕릉과 
정림사지의 연평균 자료는 2008년부터 2012년 기간의 평균임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표 5-5]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의 유적별 방문객 현황

❚ 시군별 통계연보

• 각 시군에서 매년 발간하는 승인통계인 통계연보의 관광객 수 자료 중 백제

역사유적지구 내 지점은 공산성, 무령왕릉,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등임

－ 익산시의 경우 통계연보에 시 소재 7개 유료관광지 관광객 수의 합에 대한 정보는 

수록되어 있으나 개별 지점별 관광객 수 정보는 존재하지 않음

－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5년간 연평균 방문객 수를 살펴보면 부소산성(536,564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무령왕릉(450,786명), 공산성(268,393명), 정림사지(168,50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공주
공산성 433,755 161,198 339,856 192,580 214,575 268,393

무령왕릉 622,667 323,661 575,678 385,627 346,296 450,786

부여

부소산성 509,518 636,538 672,329 507,270 357,164 536,564

정림사지 170,779 145,425 208,536 179,805 137,985 168,506

능산리고분군 na na 136,802 68,420 54,524 86,582

주 1) 부여군의 경우 2008년과 2009년은 유료 방문객 수 자료이며, 2010년부터는 유료 및 무료 방문객 수를 합한 자료임
주 2) 능산리고분군의 평균은 2010년부터 2012년 기간의 평균임
자료: 공주시 및 부여군 각연도 통계연보

[표 5-6] 시군 통계연보의 유적별 방문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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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 수 기초 자료 종합

• [표 5-4]부터 [표 5-6]을 보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점에 대한 관광객 수 

정보가 출처에 따라 상이한 것을 볼 수 있음

－ 보다 엄격한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를 위해서는 각 출처별 자료 중 최대값을 기준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합리적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축제(예: 2010 세계대백제전) 등 일회성 행사 등으로 인해 관광객이 

급증했던 연도의 관광객 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본 계획에서는 향후 세계유산 등재 후 유사한 축제 등이 개최될 것을 전제로 별도의 

보정 없이 해당 연도의 관광객 수 정보를 그대로 반영하였음

• 마지막으로 왕궁리 유적전시관, 미륵사지와 같이 관광객 수가 급변하는 경우 

이의 원인이 무엇이며 해당 자료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본 계획에서는 2013년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시하고 분석에는 반영하지 않았음

• 이처럼 각 출처별 관광객 수 자료가 상이한 문제, 일회성 행사 등으로 인한 

관광객 수 증감 문제, 연도별 관광객 수가 급증 또는 급감하는 문제 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필요함

• 각 출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도별·유적별 관광객 수 자료 중 최소값([표 

5-7]), 평균값([표 5-8]), 최대값([표 5-9])을 기준으로 정리한 방문객 

현황 자료는 다음 표들과 같음

(단위: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공주
공산성 163,820 155,056 296,638 189,535 214,575 203,925

송산리고분군 422,589 295,093 491,808 371,660 304,258 377,082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509,518 636,538 672,329 507,270 357,164 536,564

정림사지 170,779 145,425 208,536 179,805 137,985 168,506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78,288 55,043 136,802 68,420 54,524 78,615

익산
왕궁리유적 304,823 378,365 367,359 413,488 471,629 387,133

미륵사지 638,815 794,236 604,873 615,377 749,196 680,499

[표 5-7] 각 출처별 최소값 기준 유적별 방문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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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공주
공산성 343,777 184,045 325,450 191,565 214,619 251,891

송산리고분군 555,974 314,138 547,721 380,971 332,283 426,218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509,518 636,538 693,569 510,364 383,668 546,731

정림사지 170,779 145,425 208,536 179,805 140,075 168,924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78,288 55,043 136,802 68,420 60,178 79,746

익산
왕궁리유적 304,823 378,365 367,359 413,488 471,629 387,133

미륵사지 638,815 794,236 604,873 615,377 749,196 680,499

[표 5-8] 각 출처별 평균값 기준 유적별 방문객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공주
공산성 433,755 235,882 339,856 192,580 214,706 283,356

송산리고분군 622,667 323,661 575,678 385,627 346,296 450,786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509,518 636,538 736,050 516,551 436,676 567,067

정림사지 170,779 145,425 208,536 179,805 144,255 169,760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78,288 55,043 136,802 68,420 65,832 80,877

익산
왕궁리유적 304,823 378,365 367,359 413,488 471,629 387,133

미륵사지 638,815 794,236 604,873 615,377 749,196 680,499

[표 5-9] 각 출처별 최대값 기준 유적별 방문객 현황

• 이상의 내용 중 연평균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5-10]과 같음

－ 왕궁리유적 및 미륵사지는 3가지 경우 모두 관광객 수가 동일하나 나머지 유적은 

각각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명)

구 분 최소값 평균값 최대값

공주
공산성 203,925 251,891 283,356

송산리고분군 377,082 426,218 450,786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536,564 546,731 567,067

정림사지 168,506 168,924 169,760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78,615 79,746 80,877

익산
왕궁리유적 387,133 387,133 387,133

미륵사지 680,499 680,499 680,499

[표 5-10] 유적별 연평균 방문객 현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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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유사사례 방문객 수 분석

• 국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중 방문객 수 추이를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는 

불국사 및 석굴암(1995년), 경주역사유적지구(2000년), 양동마을 및 하회마을

(2010년), 수원화성(1997년) 등이 있음

－ 이중 수원화성은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도 

유사사례로 분석에 포함하였음

❚ 불국사 및 석굴암(1995년)

• 불국사 및 석굴암은 1995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전반적으로 방문객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세계유산 등재 직전 2년의 평균 방문객 수는 불국사 204만명, 석굴암 141만명 

이었는데, 세계 문화유산 등재 후 19년(1995년~2013년) 평균 방문객 수는 

불국사 201만명(-1.6%), 석굴암 127만명(-10.0%) 수준임

－ 불국사 방문객 수는 세계 문화유산 등재 후 19년 동안 12번, 석굴암 방문객 수는 

13번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보다 적었음

－ 2009~2011년 불국사 방문객 급증 상황을 조정하면 감소율은 더욱 커지는 상황임

(단위: 만명)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그림 5-1] 불국사 및 석굴암 방문객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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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역사유적지구(2000년)

• 경주역사유적지구 중 방문객 수 자료 확인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함

• 대능원지구 중 대릉원의 세계유산 등재 후 13년간 평균 방문객 수(69만명)는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49만명) 보다 41.2% 증가하였음

－ 등재 후 13년 동안 대릉원 방문객 수는 모두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보다 많았음

• 대능원지구 중 오릉의 세계유산 등재 후 14년간 평균 방문객 수(6만명)는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5만명) 보다 19.0% 증가하였음

－ 오릉 방문객 수는 등재 후 14년 동안 6번이나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보다 

적었음

(단위: 만명)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그림 5-2] 경주역사유적지구의 대능원지구 방문객 수 추이

• 월성지구 중 동궁과 월지의 세계유산 등재 후 14년간 평균 방문객 수(64만명)는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24만명) 보다 152.3% 증가하였음

－ 동궁과 월지 방문객 수는 등재 후 14년 동안 모두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

보다 많았으며, 특히 2013년에는 등재 직년 2년 대비 6.5배 급증하였음

• 월성지구 중 계림의 세계유산 등재 후 9년간 평균 방문객 수(6만명)는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4만명) 보다 44.2% 증가하였음

－ 계림 방문객 수는 등재 후 9년 동안 2번이나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보다 

적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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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지구 중 첨성대의 세계유산 등재 후 13년간 평균 방문객 수(41만명)는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21만명) 보다 97.9% 증가하였음

－ 첨성대 방문객 수는 등재 후 13년 동안 모두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보다 많았음

(단위: 만명)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그림 5-3] 경주역사유적지구의 월성지구 방문객 수 추이

• 황룡사지구 중 분황사의 세계유산 등재 후 14년간 평균 방문객 수(21만명)는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15만명) 보다 42.9% 증가하였음

－ 분황사 방문객 수는 등재 후 14년 동안 모두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보다 많았음

• 남산지구 중 포석정의 세계유산 등재 후 14년간 평균 방문객 수(21만명)는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16만명) 보다 29.5% 증가하였음

－ 포석정 방문객 수는 등재 후 14년 동안 5번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보다 적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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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명)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그림 5-4] 경주역사유적지구의 분황사 및 포석정 방문객 수 추이

❚ 양동마을 및 하회마을(2010년)

• 양동마을의 세계유산 등재 후 4년간 평균 방문객 수(39만명)는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24만명) 보다 61.9% 증가하였음

－ 양동마을 방문객 수는 등재 후 4년 동안 모두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보다 많았음

• 하회마을의 세계유산 등재 후 4년간 평균 방문객 수(136만명)는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85만명) 보다 60.8% 증가하였음

－ 하회마을 방문객 수는 등재 후 4년 동안 모두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보다 많았음

(단위: 만명)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그림 5-5] 양동마을 및 하회마을 방문객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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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

• 만장굴 관광지의 세계유산 등재 후 7년간 평균 방문객 수(64만명)는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40만명) 보다 57.7% 증가하였음

－ 만장굴 관광지 방문객 수는 등재 후 7년 동안 모두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

보다 많았음

• 한라산 국립공원의 세계유산 등재 후 7년간 평균 방문객 수(104만명)는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74만명) 보다 40.2% 증가하였음

－ 한라산 국립공원 방문객 수는 등재 후 7년 동안 모두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보다 많았음

• 성산 일출봉의 세계유산 등재 후 7년간 평균 방문객 수(210만명)는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115만명) 보다 82.8% 증가하였음

－ 성산 일출봉 방문객 수는 등재 후 7년 동안 모두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보다 

많았음

(단위: 만명)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그림 5-6]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방문객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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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국내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등재 지역의 경우 불국사와 석굴암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등재 후 방문객 수 가 등재 이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유산 등재 후 방문객 수 증가 상위 지점은 동궁과 월지(152.3%), 첨성대

(97.9%), 성산 일출봉(82.8%), 양동마을(61.9%), 하회마을(60.8%) 순임

－ 세계유산 등재 후 방문객 수 증가 하위 지점은 석굴암(-10.0%), 불국사(-1.6%), 

오릉(19.0%), 포석정(29.5%), 한라산 국립공원(40.2%) 순임

－ 경주역사유적지구의 동궁과 월지의 경우 152.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은 

40%~60%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성산 일출봉과 같이 세계 자연유산 등재 후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등재 후에도 연도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총 방문객 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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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객 수 전망

•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과거 각 지구별 

관광객 수 기초자료와 향후 관광객 증가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각 지구별 관광객 수 기초자료는 [표 5-7]부터 [표 5-9]에 제시된 최소값, 

평균값, 최대값을 사용하였음

－ 관광객 수 전망 과정에서는 각 기초자료에 대한 검토를 모두 실시한 후 지구별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에는 평균값을 활용한 관광객 수 전망 결과를 활용하였음

• 향후 관광객 증가율 시나리오는 국내 세계유산 등재 사례 분석에 기초하여 

20%부터 100%까지를 10% 간격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음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는 등재 후 관광객 수 증가율을 20% 적용하였으나 

국내 사례를 고려해보면 20%는 최소 증가율 수준으로 판단됨

－ 관광객 수 기초자료는 평균값만을 적용하여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평가하였으나 

관광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는 모든 경우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함

❚ 최소값 기초자료 적용시 관광수요 전망

• 최소값 기초자료에 방문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전망한 각 지구별 

관광객 수 전망은 [표 5-11]과 같음

(단위: 명)

구 분
관광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공산성 244,710 265,102 285,495 305,887 326,280 346,672 367,065 387,457 407,850

송산리고분군 452,498 490,206 527,914 565,622 603,331 641,039 678,747 716,455 754,163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643,877 697,533 751,189 804,846 858,502 912,158 965,815 1,019,471 1,073,128

정림사지 202,207 219,058 235,908 252,759 269,610 286,460 303,311 320,161 337,012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94,338 102,200 110,062 117,923 125,785 133,646 141,508 149,369 157,231

왕궁리유적 464,559 503,273 541,986 580,699 619,412 658,126 696,839 735,552 774,266

미륵사지 816,599 884,649 952,699 1,020,749 1,088,799 1,156,849 1,224,899 1,292,949 1,360,999

[표 5-11] 최소값 기초자료 적용시 시나리오별 관광수요 전망



76

Ⅴ. 백제역사유적지구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 평균값 기초자료 적용시 관광수요 전망

• 평균값 기초자료에 방문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전망한 각 지구별 

관광객 수 전망은 [표 5-12]와 같음

(단위: 명)

구 분
관광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공산성 302,269 327,458 352,648 377,837 403,026 428,215 453,404 478,593 503,782

송산리고분군 511,461 554,083 596,705 639,327 681,948 724,570 767,192 809,814 852,435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656,078 710,751 765,424 820,097 874,770 929,443 984,117 1,038,790 1,093,463

정림사지 202,709 219,601 236,494 253,386 270,278 287,171 304,063 320,956 337,848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95,695 103,670 111,645 119,619 127,594 135,569 143,543 151,518 159,492

왕궁리유적 464,559 503,273 541,986 580,699 619,412 658,126 696,839 735,552 774,266

미륵사지 816,599 884,649 952,699 1,020,749 1,088,799 1,156,849 1,224,899 1,292,949 1,360,999

[표 5-12] 평균값 기초자료 적용시 시나리오별 관광수요 전망

❚ 최대값 기초자료 적용시 관광수요 전망

• 최대값 기초자료에 방문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전망한 각 지구별 

관광객 수 전망은 [표 5-13]과 같음

(단위: 명)

구 분
관광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공산성 340,027 368,363 396,698 425,034 453,369 481,705 510,040 538,376 566,712

송산리고분군 540,943 586,022 631,100 676,179 721,257 766,336 811,414 856,493 901,572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680,480 737,187 793,893 850,600 907,307 964,013 1,020,720 1,077,427 1,134,133

정림사지 203,712 220,688 237,664 254,640 271,616 288,592 305,568 322,544 339,520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97,052 105,140 113,228 121,316 129,403 137,491 145,579 153,666 161,754

왕궁리유적 464,559 503,273 541,986 580,699 619,412 658,126 696,839 735,552 774,266

미륵사지 816,599 884,649 952,699 1,020,749 1,088,799 1,156,849 1,224,899 1,292,949 1,360,999

[표 5-13] 최대값 기초자료 적용시 시나리오별 관광수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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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필요 면적 추정 과정
2. 최대시 관광객 수 전망

• 앞서 전망한 연간 관광객 수(평균값 기준)에 

각 지구별 최대일 집중율과 동시 체재율을 

적용하여 최대시 관광객 수를 전망함

－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는 일본이 1961년 개발

하여 적용하고 있는 최대일율 및 회전율 값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가 반영되었음

－ 이는 일본의 자원개발 특성에 기초한 분석 결과

이며 시기적으로도 50년 이상 지난 자료로 활용 

자료의 적정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본 계획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2007년 우리나라의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한 최대일 집중율 및 동시 체재율을 적용하였음

•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시점에서의 관광수용력이 의미 있으므로 8개 

지구별로 연간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의 관광객 수

(최대시 관광객 수)를 추정함

1) 최대일 집중율

• 최대일 집중율은 1년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날의 관광객 수가 연간 

총 관광객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 연간 총 이용객 수 중 공급규모 산정시 요구되는 특정일의 시설 이용객 수를 산정

하기 위한 지표임

※ 최대일 집중율 =
최대 계획일 이용객 수

연간 총 이용객 수

• 계절적 특성에 따라 이용객의 1일 집중도가 상이하고 그 결과 관광자원 및 

시설 이용객 수의 편차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일반적으로 최대일 집중율은 

4가지의 계절형으로 분류됨

－ 특정 계절의 이용객 수가 많으면 최대일 집중률 값이 높으며 이용객 수가 연중 

고르게 분포될수록 최대일 집중률 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음

• 본 계획에 적용한 최대일 집중율과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시 적용한 최

대일율 값은 [표 5-1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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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부(2007)는 최대일 집중율을 단일 값과 함께 구간 값으로 제시하고 있어, 

각 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구 분 1계절형 2계절형 3계절형 4계절형

한국

최소값 0.028 0.010 0.008 0.007

단일값 0.034 0.017 0.012 0.010

최대값 0.040 0.024 0.015 0.012

일본 1/30(0.033) 1/40(0.025) 1/60(0.017) 1/100(0.010)

주: 일본은 1961년 자료로, 최대일율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자료: 문화관광부(2007), 관광공급지표 개발 연구

[표 5-14] 최대일 집중율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각 지구별 계절형은 승인통계인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의 월별 방문객 수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여 판단하였음

－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는 월간 관광객 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분류하면 

계절별 관광객 수 등 관광객 분포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각 지구의 월별 관광객 수 자료는 [표 5-15]와 같이 3개의 월을 하나의 계절로 

분류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통합하였음

겨울 봄 여름 가을

2011년 12월∼2012년 2월 2012년 3월∼5월 2012년 6월∼8월 2012년 9월∼11월

[표 5-15] 2012년 계절 구분 예시

• 각 지구의 월별 관광객 수 분포는 [표 5-16]과 같음. 공주시와 부여군에 

위치한 지구의 경우 겨울철 관광객의 비중은 10% 이하로 나타났으나 여름철 

관광객 수의 비중도 작다고 보기 어려워 2~3계절형으로 판단하였음

• 익산시에 위치한 지구의 경우 겨울철 관광객 수는 4계절 중 가장 비중이 작기는 

하지만 10% 이상이며 여름철과의 차이가 크지 않아 3~4계절형으로 판단하

였음

• 계절형 분류를 위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없는 부여군 능산리 

고분군 및 나성은 부여군의 다른 지구 계절형 및 성격이 유사한 공주시 송산리 

고분군 계절형을 고려하여 2~3계절형으로 분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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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공주

공산성

봄 13.7 39.6 20.8 30.8 35.5 28.1

여름 5.5 20.8 12.0 18.7 13.5 14.1

가을 77.6 25.8 62.1 38.9 43.5 49.6

겨울 3.2 13.8 5.1 11.6 7.4 8.2

무령왕릉
(송산리
고분군)

봄 23.3 44.7 27.8 39.9 38.2 34.8

여름 11.4 25.2 13.7 20.5 27.7 19.7

가을 61.4 17.1 53.1 30.9 34.1 39.3

겨울 3.9 13.0 5.4 8.8 - 6.2

부여

부소산성
(관북리 
포함)

봄 35.0 30.8 27.9 42.6 38.5 35.0

여름 18.8 14.4 19.0 23.2 22.3 19.5

가을 37.0 44.4 46.2 27.8 30.3 37.2

겨울 9.1 10.4 6.9 6.4 8.8 8.3

정림사지

봄 36.0 43.2 36.4 39.6 44.6 40.0

여름 19.9 26.8 23.4 21.7 21.0 22.5

가을 37.6 19.0 32.9 29.5 34.5 30.7

겨울 6.5 11.1 7.3 9.2 - 6.8

익산

왕궁리
유물

전시관

봄 18.7 31.9 30.8 29.9 34.2 29.1

여름 17.3 20.2 19.5 20.6 22.8 20.1

가을 43.8 29.4 30.0 29.6 35.4 33.6

겨울 20.2 18.6 19.7 20.0 7.6 17.2

미륵사지

봄 21.0 35.1 37.6 36.1 38.4 33.6

여름 22.1 26.6 22.3 21.7 21.6 22.9

가을 36.0 20.0 22.5 23.7 31.4 26.7

겨울 20.9 18.3 17.6 18.5 8.6 16.8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표 5-16] 계절별 관광객 수 비율

•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각 지구는 하나의 계절형이 아닌 복수 계절형(2~3

계절형 또는 3~4계절형)으로 설정하였음

• 그러나 [표 5-14]에는 이와 같은 복수 계절형 값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본 계획에서는 [표 5-14]에서 제시하는 계절형 값 중 복수 계절형에 

포함되는 계절형의 단일값 평균을 최대일 집중율 값으로 설정하였음

－ 예를들면 2~3계절형의 경우 2계절형 단일값(0.017)과 3계절형 단일값(0.012)의 

평균값(0.0145)을 최대일 집중율로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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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절형 계획일 집중율 적용 값

공주
공산성 2∼3 계절형 0.0145

송산리고분군 2∼3 계절형 0.0145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2∼3 계절형 0.0145

정림사지 2∼3 계절형 0.0145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2∼3 계절형 0.0145

익산
왕궁리유적 3∼4 계절형 0.0110

미륵사지 3∼4 계절형 0.0110

[표 5-17] 계절형 분류 및 적용 최대일 집중율

2) 동시 체재율9)

• 동시 체재율은 연간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최대일 중 가장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는 특정 시점의 비율을 의미함

－ 동시 체재율은 최대일의 1일 총 이용객 수 대비 최대시 이용객 수를 의미함. 즉, 

동시 체재율은 특정 단위시간에 관광자원 및 시설 이용객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개념임

※ 동시 체재율 =
최대시 이용객 수

최대일 총 이용객 수

• 본 계획에 적용한 동시 체재율과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시 적용한 회전율 

값은 [표 5-18]과 같음

－ 문화관광부(2007)는 우리나라 관광자원에 대한 관광활동 현황분석에 기초하여 체류 

시간을 1시간부터 최대 6시간까지로 설정하였음

구 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한국 0.16 0.31 0.47 0.62 0.77 0.92 - -

일본
1/4

(0.250)
1/2.5

(0.400)
1/2

(0.500)
1/1.7

(0.588)
1/1.5

(0.667)
1/1.4

(0.714)
1/1.3

(0.769)
1/1.2

(0.833)

주: 일본은 1961년 자료로, 회전율이라는 용어로 사용
자료: 문화관광부(2007), 관광공급지표 개발 연구

[표 5-18] 동시 체재율

• 각 지구별 동시 체재율 설정을 위해 각 지구별 관리자 면담, 현장 조사를 통한 

방문객 행태 확인 등에 기초하여 각 지구별 관광객 체류시간을 설정하였음

－ 다만 하나의 체류시간대 설정이 곤란한 경우(공산성,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에는 

최대일 집중율과 같이 복수 체재시간형으로 설정하여 분석에 반영하였음

9) 관광공급지표 개발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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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한 각 지구별 동시 체재율은 [표 5-19]와 같음

구 분 방문 시간 동시 체재율 적용 값

공주
공산성 1∼2 시간 0.235

송산리고분군 1 시간 0.160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1∼2 시간 0.235

정림사지 1 시간 0.160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1 시간 0.160

익산
왕궁리유적 1 시간 0.160
미륵사지 1 시간 0.160

[표 5-19] 체류 시간 분류 및 적용 동시 체재율

3) 최대시 관광객 수 전망

• 관광객 수 전망에 사용한 기초자료 및 관광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에 최대일 

집중율([표 5-17])과 동시 체재율([표 5-19])를 적용하여 전망한 최대시 

관광객 수는 [표 5-20]과 같음

(단위: 명)

구 분
관광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최소값 
기준

공산성 834 903 973 1,042 1,112 1,181 1,251 1,320 1,390

송산리고분군 1,050 1,137 1,225 1,312 1,400 1,487 1,575 1,662 1,750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2,194 2,377 2,560 2,743 2,925 3,108 3,291 3,474 3,657

정림사지 469 508 547 586 625 665 704 743 782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219 237 255 274 292 310 328 347 365

왕궁리유적 818 886 954 1,022 1,090 1,158 1,226 1,295 1,363

미륵사지 1,437 1,557 1,677 1,797 1,916 2,036 2,156 2,276 2,395

평균값 
기준

공산성 1,030 1,116 1,202 1,287 1,373 1,459 1,545 1,631 1,717

송산리고분군 1,187 1,285 1,384 1,483 1,582 1,681 1,780 1,879 1,978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2,236 2,422 2,608 2,794 2,981 3,167 3,353 3,540 3,726

정림사지 470 509 549 588 627 666 705 745 784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222 241 259 278 296 315 333 352 370

왕궁리유적 818 886 954 1,022 1,090 1,158 1,226 1,295 1,363

미륵사지 1,437 1,557 1,677 1,797 1,916 2,036 2,156 2,276 2,395

최대값 
기준

공산성 1,159 1,255 1,352 1,448 1,545 1,641 1,738 1,835 1,931

송산리고분군 1,255 1,360 1,464 1,569 1,673 1,778 1,882 1,987 2,092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2,319 2,512 2,705 2,898 3,092 3,285 3,478 3,671 3,865

정림사지 473 512 551 591 630 670 709 748 788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225 244 263 281 300 319 338 357 375

왕궁리유적 818 886 954 1,022 1,090 1,158 1,226 1,295 1,363

미륵사지 1,437 1,557 1,677 1,797 1,916 2,036 2,156 2,276 2,395

[표 5-20] 시나리오별 최대시 관광객 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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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단위 설정

• 원단위는 주로 관광 및 조경분야에서 옥외공간에 조성된 시설의 1인당 요구

되는 자원의 개발면적을 의미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및 관광지 등의 적정 배분을 위한 것으로 토지 

공간을 의미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는 1인당 17㎡를 원단위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가 

반영되었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등재 신청서 작성에 활용한 김선희(2005)가 제시한 1인당 17㎡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가 아니라 국내외 선행연구(油井·岡本, 1989; 이창환, 1991; 내무부, 1995; 

국립공원관리공단, 2000)에서 제시한 값을 재인용한 것임

－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표준 공간에 근거하여 1인당 평균 점유면적을 

15∼30㎡로 산출하고 있다고 김선희(2005)에서 재인용하고 있음

• 관광분야 원단위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국외에서는 원단위 

개념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수용력을 관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력 평가시 1인당 소요 

면적 등을 주요 지표로 고려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절대적 값을 설정하지는 않으며, 

몇몇 연구에서 일부 원단위를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사례가 있음

• 국내연구들은 주로 자연자원(국립공원, 순천만 등)을 대상으로 수용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수용력을 평가하기 위해 원단위 개념을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동일한 원단위가 존재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임

• 국립공원관리공단(2000)은 표준공간 개념을 이용한 물리적 수용력 분석에서 

1인 당 적정면적의 기준은 관광지의 특성과 입지, 관광행태, 이용공간의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간표준 공간에 근거하여 1인당 평균 

점유면적은 15∼30㎡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음(김선희, 2005)

• 국립공원관리공단(2007)은 국립공원 탐방로의 적정 이용을 위한 1인당 공간을 

34㎡로 설정하고 있음

－ 이대종·구철현·조계중(2012)은 국립공원관리공단(2007)의 기준을 인용하여 최대 

이용율 기준시 1인당 10㎡, 적정 이용율 기준시 1인당 34㎡를 적용하고 있음

• 문화관광부(2007)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유형의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원단위를 

분석한 결과 문화유적형 관광자원은 60∼150㎡, 문화 테마파크는 30∼50㎡, 

민속촌은 65∼85㎡로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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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도 반상·서환·강태호(2012)은 경주 동궁과 월지의 건물외 공지의 

수용력을 평가한 결과 1인당 적정 공간면적을 15㎡로 제시하였음

구 분 분석 대상 1인당 원단위 분석 지역

권영선 등(1988) 심리적 수용력 •만족도 최대 수용력: 75㎡ 치악산 국립공원

조현길(1989)
생태적 수용력 •적정 수용력: 100㎡

지리산 국립공원
심리적 수용력 •적정 수용력: 38.3㎡

엄붕훈(1992) 심리적 수용력 •적정 수용력: 60㎡ 경주보문단지 잔디공간

국립공원관리공단
(2000)

물리적 수용력 •적정 점유 면적: 15∼30㎡ -

김선희(2005) 물리적 수용력 •적정 점유 면적: 17㎡ 광릉지역

국립공원관리공단
(2007)

물리적 수용력 •적정 이용율: 34㎡ 소백산 국립공원 탐방로

문화관광부
(2007)

문화유적형 관광자원 

원단위

•위락·체험형: 110∼130㎡

•관람형: 130∼150㎡

•휴양형: 60∼80㎡ 전국 관광지

문화 테마파크 원단위 •위락·체험형: 30∼50㎡
민속촌 원단위 •관람형: 65∼85㎡

이홍·강태호
(2012)

생태적 수용력

•한계 수용력: 19.8∼69.7㎡

•표준 수용력: 30.5∼107.2㎡

•적정 수용력: 56.6∼199.0㎡

경주 동궁과 월지

반상·서환·강태호
(2012)

물리적 수용력
•건물외 공지 수용력: 15㎡

•실내 수용력: 3㎡ 경주 동궁과 월지

사회·심리적 수용력 •적정 수용력: 9.18㎡

이대종·구철현·
조계중(2012)

물리적 수용력
•최대 이용율: 10㎡

•적정 이용율: 34㎡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탐방로

Coccossis & Mexa 
(2002)

물리적 수용력
•중간 등급 공간 기준: 6㎡

•높은 등급 공간 기준: 8㎡
그리스 Rhodes 섬

Maggi & Fredella 
(2011)

물리적 수용력 •1인당 적정 공간: 3㎡ 이탈리아 남부 해안지역

[표 5-21] 관광객 원단위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 이와 같이 원단위에 대한 국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국외에서는 

절대적 값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본 계획에서는 국내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1인당 원단위를 4개 시나리오(15㎡, 

30㎡, 60㎡, 140㎡)로 설정하되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에는 30㎡를 적용

하였음

－ 1인당 30㎡는 국내에서 수용력 연구를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에서 제안한 적정 점유면적으로, 국립공원에는 사찰 등 역사문화 자원도 다수 분포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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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구별 필요 면적 추정

• 관광객 수 기초자료 중 평균값을 기준으로 전망한 연간 관광객 수에 최대일 

집중율 및 동시 체재율을 적용하여 최대시 관광객 수를 전망한 이에 원단위

(1인당 30㎡)를 적용하여 공급이 필요한 면적을 추정하였음

• 방문객 수 증가율을 50%로 산정할 경우 공급이 필요한 면적은 공산성 

38,324㎡, 송산리고분군 44,497㎡,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83,834㎡, 정림

사지 17,636㎡,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8,326㎡, 왕궁리유적 30,661㎡, 미륵

사지 50,303㎡ 등으로 추정됨

(단위: ㎡)

구 분
관광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공산성 30,899 33,474 36,049 38,624 41,199 43,774 46,349 48,924 51,499

송산리고분군 35,598 38,564 41,531 44,497 47,464 50,430 53,397 56,363 59,330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67,068 72,657 78,245 83,834 89,423 95,012 100,601 106,190 111,779

정림사지 14,109 15,284 16,460 17,636 18,811 19,987 21,163 22,339 23,514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6,660 7,215 7,770 8,326 8,881 9,436 9,991 10,546 11,101

왕궁리유적 24,529 26,573 28,617 30,661 32,705 34,749 36,793 38,837 40,881

미륵사지 43,116 46,709 50,303 53,896 57,489 61,082 64,675 68,268 71,861

[표 5-22] 지구별 필요 면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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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면적 분석

1. 지정 면적 분석

•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서는 각 지구별 유산구역 면적을 관광수용력 분석을 

위한 기준 면적으로 설정하였음

(단위: ㎡)

구 분
면적

계획구역 면적 유산구역 완충구역

공주
공산성 413,300 203,100 210,200

송산리고분군 220,900 16,300 204,600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1,302,600 606,000 696,600

정림사지 80,900 15,200 65,700

능산리고분군 286,000 21,000 265,000

나성 1,176,900 245,200 931,700

익산
왕궁리유적 248,500 123,500 125,000

미륵사지 658,300 120,700 537,600

[표 5-23] 지구별 구역 등재 신청 면적 현황

2. 가용 공급면적 분석

• 각 지구별 유산구역 면적 내에는 녹지, 숲 등 방문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유산구역은 아니지만 방문객들의 활동이 이루

어지는 공간이 하나의 단지 형태로 분포하고 있음

- 공산성이나 부소산성 등의 경우 대부분이 숲 지역으로 관광객 접근이 어려운 곳이 

상당히 넓게 포함되어 있음

- 송산리고분군, 정림사지, 왕궁리유적, 미륵사지 등은 유산구역과 접하여 전시시설 

등이 조성되어 유산구역과 하나의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방문객들은 유산구역과 

이들 전시시설을 모두 관람하고 있음

• 보다 현실적인 관광수용력 평가를 위해서는 방문객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은 

공급면적에서 제외하고, 반면 실제 방문객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은 

공급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즉 등재 신청서에 제안된 유산구역 중 방문객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가용 

공급면적에서 제외함. 대신 비록 유산구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유산구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반드시 이용하게 되는 공간은 가용 공급면적으로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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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러한 면적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산구역 면적 대비 

비율로 그 규모를 추정함

1) 공산성

• 공산성 전체면적의 약 70% 면적(142,170㎡)은 실질적으로 방문객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됨

• 서비스 불가능 지역은 대부분 방문객이 출입 불가능한 숲 지역이며, 공산성 

지구의 방문객은 산성의 성곽 탐방로와 유적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5-8] 공산성 가용 공급면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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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산리고분군

• 송산리고분군 지구의 유산구역 면적 중 약 20%(3,260㎡)는 숲, 왕릉 등으로 

방문객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한편 송산리고분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주차장으로부터 고분군으로 이동

하는 과정에서 웅진백제역사관, 송산리고분군 모형 전시관 등을 대부분 방문

하고 유산구역으로 진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즉 송산리고분군 유산구역은 웅진백제역사관, 송산리고분군 모형 전시관 등과 하나의 

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이들 단지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면적(유산구역의 약 140%인 22,820㎡)의 면적을 가용 

공급면적에 포함하였음

[그림 5-9] 송산리고분군 가용 공급면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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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지역은 등재 대상 유적지구 중 가장 면적이 넓은 곳

으로 두 개의 유산의 면적이 합쳐졌기 때문에 타 지구에 비해 면적이 넓은 

특성이 있음

• 실제 방문객 서비스가 가능한 면적은 전체면적의 약 15%(90,900㎡)의 낮은 

수준으로 판단됨. 면적에 비해 방문객이 방문할 수 있는 유적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산림지역의 면적이 넓기 때문으로 분석됨

• 그러나 면적이 넓고 방문형태가 유적지 보다 산림휴양과 산책 등의 겸목적 

방문이 많아 특정지역에 방문객이 집중될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5-10]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가용 공급면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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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림사지

• 정림사지 지구의 유산구역 면적 중 약 15%(2,280㎡)는 정림사지 5층 석탑, 

건물지 등으로 방문객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한편 정림사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유산구역과 접해있어 하나의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정림사지 박물관을 대부분 방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면적(유산구역의 약 110%인 16,720㎡)의 면적을 가용 

공급면적에 포함하였음

[그림 5-11] 정림사지 가용 공급면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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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능산리고분군

• 능산리고분군의 서비스 가능지역은 유산구역 면적의 약 50%(10,500㎡)로 

추정되며, 고분군의 특성상 방문객 탐방로 이외에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유산구역이 거의 고분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등 주변시설에서의 

접근 또는 관광객의 이동 동선 관리가 해당지역의 수용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그림 5-12] 능산리고분군 가용 공급면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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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성

•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진 나성의 길이는 약 6.3km이며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 현재 일반 방문객을 위한 방문루트는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구간이 

길기 때문에 방문객의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은 없음

• 성의 축조술 등을 중심으로 특정구간의 관람을 준비 중에 있어 완공된 이후

에는 전시공간을 중심으로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나성은 전체 면적 중 서비스 불가능지역을 별도로 추정하지 않고 전체 면적을 

가용 공급면적으로 산정함

[그림 5-13] 나성 가용 공급면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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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왕궁리 유적

• 왕궁리 유적은 건물지와 녹지사면을 제외한 전체면적의 약 60% (74,100㎡)가 

서비스 가능지역인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왕궁리 유적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왕궁리 유적전시관을 먼저 방문하고 

유산구역으로 진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즉 왕궁리 유적 유산구역은 왕궁리 유적전시관과 하나의 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이들 단지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면적(유산구역의 약 20%인 24,700㎡)의 면적을 가용 

공급면적에 포함하였음

[그림 5-14] 왕궁리 유적 가용 공급면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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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륵사지

• 미륵사지는 연못과 문화재 면적을 제외하면 유산구역 면적중 약 75% 

(90,525㎡)가 서비스 가능지역으로 분석됨

• 한편 미륵사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을 먼저 방문하고 

유산구역으로 진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즉 미륵사지 유산구역은 미륵사지 유물전시관과 하나의 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이들 단지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면적(유산구역의 약 10%인 12,070㎡)의 면적을 가용 

공급면적에 포함하였음

[그림 5-15] 미륵사지 가용 공급면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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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와 같이 유산구역 중 서비스가 불가능하여 관광수용력 평가시 제외

하여야 하는 면적, 비록 유산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산구역과 

하나의 단지를 형성하고 있어 관광수용력 평가시 포함하여야 하는 면적은 

[표 5-24] 및 [표 5-25]와 같음

(단위: ㎡, %)

구 분 유산구역
서비스 가능 지역 서비스 불가능 지역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공주
공산성 203,100 60,930 30.0 142,170 70.0

송산리고분군 16,300 13,040 80.0 3,260 20.0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606,000 90,900 15.0 515,100 85.0

정림사지 15,200 12,920 85.0 2,280 15.0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266,200 252,890 95.0 13,310 5.0

익산
왕궁리유적 123,500 74,100 60.0 49,400 40.0

미륵사지 120,700 90,525 75.0 30,175 25.0

주: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은 능산리고분군 면적의 50%(10,500㎡), 나성 면적의 100%(245,200㎡)를 서비스 가능 지역으로 가정 
후 서비스 가능 면적 합(255,700㎡)이 두 유적의 유산구역 합(266,200㎡)에서 차지하는 비중(96.1%)을 고려하여 서비스 
가능 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5-24] 지구별 서비스 가능 및 불가능 공간 비율 추정

(단위: ㎡)

구 분 유산구역 (a)
서비스 불가능

제외 면적 (b)

서비스 가능

추가 면적 (c)

공급 면적 

(a – b + c)

공주
공산성 203,100 142,170 - 60,930

송산리고분군 16,300 3,260 22,820 35,860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606,000 515,100 - 90,900

정림사지 15,200 2,280 16,720 29,640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266,200 13,310 - 252,890

익산
왕궁리유적 123,500 49,400 24,700 98,800

미륵사지 120,700 30,175 12,070 102,595

[표 5-25] 지구별 가용 공급면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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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의 관광수용력 평가

•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 반영된 수용력 평가 결과는 [표 5-26]과 같음

－ 유산구역과 수요 부지 면적을 비교하여 수용력을 판단한 결과 모두 수용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송산리고분군은 서비스율 100%의 경우 수요 부지 면적(1.562㏊)이 유산구역

(1.63㏊)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됨

구 분 유산구역(㏊)

동시수용력(인) 수요 부지 면적(㏊)

서비스율 
100%

서비스율 
70%

서비스율 
100%

서비스율 
70%

공주
공산성 20.31 528 370 0.898 0.629

송산리고분군 1.63 919 643 1.562 1.093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60.60 1,217 852 2.069 1.448

정림사지 1.52 407 285 0.693 0.485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26.62 194 136 0.330 0.231

익산
왕궁리유적 12.35 929 650 1.580 1.106

미륵사지 12.07 1,633 1,143 2.776 1.944

[표 5-26]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의 수용력 분석 결과

❚ 본 계획에서의 관광수용력 평가

•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와 본 계획의 관광수용력 평가와 관련한 기준 등은 [표 

5-27]과 같음

구 분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본 계획

관광
수요

관광객 수 기초자료 ∙ 1개 출처 자료 검토 ∙ 3개 출처 자료 검토

관광객 증가율 ∙ 20% 가정
∙ 20∼100% 범위 내에서 9개 

시나리오 설정

최대일 집중율 ∙ 일본(1961년) 자료 활용 ∙ 한국(2007년) 자료 활용

동시 체재율 ∙ 일본(1961년) 자료 활용 ∙ 한국(2007년) 자료 활용

원단위 ∙ 1인당 적정면적: 17㎡ ∙ 1인당 적정면적: 30㎡

관광
공급

공급면적 산정
∙ 유산구역 전체를 

공급면적으로 적용

∙ 유산구역 중 서비스 불가능 지역 

제외

∙ 유산구역 외부라도 하나의 단지를 

형성하는 경우 포함

[표 5-27]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와 본 계획의 관광수용력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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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2]와 [표 5-25]를 비교하여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평가한 결과는 

[표 5-28]과 같음

－ 물리적 관광수용력은 필요 면적([표 5-22])을 공급 면적([표 5-25])으로 나눈 

값으로 분석 값이 1보다 큰 경우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초과할 것으로 평가됨

• 분석 결과 공산성,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는 

관광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물리적 관광수용력에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평가됨

• 다만 송산리고분군,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은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송산리고분군은 관광객 수 증가율이 30% 이상이 되면,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은 

관광객 수 증가율이 70% 이상이 되면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됨

구 분
관광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공주
공산성 0.507 0.549 0.592 0.634 0.676 0.718 0.761 0.803 0.845

송산리고분군 0.993 1.075 1.158 1.241 1.324 1.406 1.489 1.572 1.654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0.738 0.799 0.861 0.922 0.984 1.045 1.107 1.168 1.230

정림사지 0.476 0.516 0.555 0.595 0.635 0.674 0.714 0.754 0.793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0.026 0.029 0.031 0.033 0.035 0.037 0.040 0.042 0.044

익산
왕궁리유적 0.248 0.269 0.290 0.310 0.331 0.352 0.372 0.393 0.414

미륵사지 0.420 0.455 0.490 0.525 0.560 0.595 0.630 0.665 0.700

[표 5-28]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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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 사례 개요

• 유네스코는 전세계 유산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세계유산을 모범적으로 관리

하고 있는 사례를 선정하고 홈페이지에 그 주요 모범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 모범 사례 중에는 세계유산 관리에 지역 학교의 학생들을 참여시킨 사례(슬로베니아), 

지역 주민을 관광 가이드로 훈련시킨 사례(페루), 서식지를 벗어난 호랑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나일론 담장을 설치한 사례(인도) 등이 있음

•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관리 범주를 9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세계유산 

관리를 위해서는 9개 범주 모두를 고려해야 하며, 또한 9개 범주를 상호 

연계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관리 범주 주요 내용

보전
(Conservation)

자원의 보전을 위해서 혁신적인 관리 방안이나 전략을 갖추고 

있는가?(예: 보다 우수한 관리·복원·재활 방안, 다양한 위협과 도전 

요인에 대한 소개 등)

지역사회
(Local people)

자원이 위치한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자원관리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범적인 방안이 있는가?

법률 체계
(Legal framework)

세계 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범위
(Boundaries)

완충지역 관리,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자원의 

범위를 관리하는 혁신적인 방안이 있는가?

지속가능한 재원
(Sustainable finance)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직원 교육 및 계발
(Staffing training and 

development)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법 및 

전략은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자원 내 사용 지역 또는 자원 주변지역이 지속가능하며 또한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
(Education and interpretation 

programmes)

자원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 해설, 인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가?

관광과 해설
(Tourism and interpretation)

방문객들이 자원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상한 혁신적인 계획이나 성공 방안은 무엇인가?

[표 6-1]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범주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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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과 해설’ 모범 사례 주요 내용

1.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사례

1) Wet Tropics of Queensland World Heritage Area(호주)

• 호주 북동부 지역의 열대 우림 지역으로, 관리당국(Wet Tropics Management 

Authority)은 지역의 관광사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유산을 방문

하는 관광객들이 양질의 경험을 하고 동시에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관광사업체들의 사업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음

• 세계유산에 대한 관광 체계는 호주의 자연관광 전략(Nature Based Tourism 

Strategy)에 맞추어 마련되었음

• 이 유산지역에서 관광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전략은 접근성과 

관련 있음. 최근에 조성된 캐노피 보도(canopy walkway)는 방문객들이 

우수한 해설을 들으면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세계유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훌륭한 사례임

• 관리당국 등은 지역의 관광 안내소 등에 안내 및 해설 자료와 직원교육 등을 

지원하며, 우림지역의 관광활동에 지역의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지역 관광사업체들은 관광의 품질과 지속가능한 실천에 대한 명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높은 비율의 사업자들이 호주의 생태관광 인증제도(Ecotourism 

Australia) 인증을 받았음

－ 최근 퀸즐랜드 정부는 세계유산 지역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에서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인증)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음

• 관리 당국은 퀸즐랜드 관광산업협회(Queensland Tourism Industry Council) 

등과 협력하여 관광 가이드 교육 및 훈련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음

• National World Heritage에 대한 사전 타당성 연구 등을 실시하여 방문객들

에게 알릴 수 있는 세계유산 가치 발굴, 지역의 토착 세력이 관광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창출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 토착 세력들이 세계유산을 통해서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토착 세력들이 세계유산 지역에서 문화적·환경적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고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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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gao Caves(중국)

• 실크로드에 위치한 유산으로 492개의 동굴과 동굴 신전, 조각상, 벽화 등이 

주요 자원인 지역으로 세계유산의 가치, 보전, 관리 등에 대해 대중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대한 수용력 연구를 수행하고 각기 다른 상황별로 

적정한 방문계획을 수립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해설 모델도 개발함

• 방문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미국의 Getty Conservation Institute와 

공동으로 Mogao Grottoes Visitor Capacity Study를 진행하고 보전을 위한 

안전 기준과 방문 영향을 도출함

－ 방문객 수용력 연구를 통해 다양한 상황별로 최대 방문 수용력, 각 지점별 적정 방문 

수준을 결정하였음

－ 방문 예약 시스템 시행, 다양한 방문 루트 설정 등을 통해 인간 활동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방문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음

• Dunhuang Academy는 방문객들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점들에 

대한 모니터링 데이터, 현재의 관리 상황, 동굴의 보존 상태 등에 기초하여 

적정한 수용력을 설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음

－ Dunhuang Academy은 동굴 안 기후와 방문객 흐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굴 안의 온도, 습도, CO2 뿐만 아니라 동굴 안의 방문객 수도 측정함

－ 이러한 자료는 실시간으로 사무실로 전송됨. 실시한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CO2나 

습도 수준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비가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 등

에는 동굴 개방을 중단하기도 함

•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양질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 방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011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였음

• 많은 수의 방문객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고 세계유산의 가치에 대한 방문객들의 

이해를 제고하며 세계유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을 보여주고 설명하는데 

디지털 기술을 사용했으며, 안내인이 동행하는 단체 관광유형을 1인에게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이러한 기술 도입으로 인해 방문객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방문객들이 동굴에 

머무르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보전과 방문 모두에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음

• 최근 방문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시각 현실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동굴 

해설을 실험하여 동굴 개발로 인한 압력을 줄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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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방식이 동굴을 보전하는데 매우 효율적임을 확인하였으며 지금은 이 기술을 

활용하여 유산지역 전체를 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성수기에는 탐방 루트를 늘리고 루트를 시기적절하게 조정하여 방문객 흐름과 

방문 시간을 줄임으로써 동굴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켰음

3) Jiuzhaigou Valley Scenic and Historic Interest Area(중국)

• 원뿔형 카르스트 지형, 폭포 등 경관적으로 아름다운 숲 생태계이며 자이언트 

판다 등이 서식하는 지역임

• 여행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성수기에는 방문객 수를 제한하고 다른 곳을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방문객 압력을 줄이고 있음

• 관광 성수기에는 시공간적 분산을 위하여 Entropy-RFID-Based Management 

Model을 적용하고 있음

• Digital Jiuzhaigou와 Smart Jiuzhaigou 프로젝트를 통해 이해관계자간 상호 

정보를 교환하여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방문객들이 세계유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문객 관리를 운영함

4) Sundarbans National Park(인도)

• 세계 최대 규모의 맹그로브 숲과 호랑이가 서식하는 지역인 Sundarbans은 

매우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는 지역인데 양질의 야생 경험을 제공하고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있음

－ Sundarbans 전 지역을 ‘플라스틱 없는 지역(No Plastic Zone)’으로 선포하였

으며, 캠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 재활용 쓰레기는 모두 콜카타로 보내지며 나머

지는 모두 소각로로 보내 처리하고 있음

• 관광보트와 숙박시설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관리가 시행

되고 있으며, 방문객과 동행하며 현장에서 자연 및 자연자원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는 에코 가이드를 34명 배치하였음

• 지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생태관광 및 교통으로부터 얻은 수입의 25%는 지역 

사회의 Joint Forest Management Committees(JFMC)에 지원됨. 이러한 

혁신적인 실행은 지역에 대한 수익을 증대시킴



103

5) Shiretoko(일본) 

• 해양과 육지 생태계의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지역임

• 관련분야 전문가, 지역의 관련된 조직, 관광협회 등 지역 이해관계자가 참여

하여 2009년 Shiretoko Rules을 제정하였음

• Shiretoko World Natural Heritage Site Regional Liaison Committee(지역

연락 위원회)는 다양한 관계자들의 참여 속에서 2010년부터 Shiretoko 생태

관광 전략을 추진하였음

－ 전략의 주요 내용은 세계유산 지역의 자연적 가치 보호, 방문객들에게 높은 수준의 

자연 경험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임

－ 첫째 해에는 전략의 주요 내용을 준비하고 둘째 해에는 이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며 

셋째 해에는 전략 실행방안을 마련함

• 호수 주변은 갈색곰 서식지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데 2011년부터 생태관광 

전략의 주요 내용(세계유산 지역의 자연적 가치 보호, 방문객들에게 높은 

수준의 자연 경험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한 관리계획에 따라 대규모 

방문객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6) The Historic Town of Vigan World Heritage Site(필리핀) 

• 16세기에 세워진 스페인 식민 도시로 아시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도시임

• 관광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Vigan시는 방문객들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몇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음

－ 중심 역사 거리와 일부 보호구역에는 동력 교통수단 진입 금지

－ 보호구역 내 적절한 쓰레기 처리 방안 마련

－ 역사적 건축물의 전기 시스템에 대한 정기 검사와 역사적 건축물 거주자와 이용자

들이 참여하는 정기 소방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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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지역 사례

1) Archaeological Ensemble of Merida(스페인)

• Merida 종합관리계획에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세계유산을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 통과된 연간 계획에 따라 세계유산 지역 내 각 요소들에 대한 보호활동

－ 2001년부터 기념물들을 위한 대중 방문 규정(Public Visit Rules) 제정 및 실행

－ 2001년부터 기념물 공간 사용과 관련하여 Rules For The Use Of Monumental 

Spaces 제정 및 실행

－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대중들은 기념물 공간에 대한 방문자와 사용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게 됨에 따라 법적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함

• 방문활동이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이행하는 Comprehensive 

Management Project를 마련함

－ 조정 계획: 대중의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계획 수립, 대중의 방문을 위한 여행 

디자인, 공간 관리(인적 자원, 서비스, 일정, 수용력 등)를 위한 종합 기준을 마련함

－ 방문 및 사용 규정: 방문 및 사용 규정 실행은 방문 활동이 세계유산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도함

2) Teide National Park(스페인)

• 연간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화산지형으로 관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장기적 계획 필요한 지역임

• Teide National Park의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기준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음

－ Zoning. 자연자원의 가치 등을 기준으로 공원내부를 구역화하고 이용 수준 등을 정함. 

가장 높은 등급의 보호구역은 과학 및 관리 목적 이외에는 개방하지 않음

－ 전망 포인트, 주차장, 기타 편의시설 조성 등을 통하여 대량 관광객들이 고속도로 

주변지역에 체류하도록 유도함

－ 자동차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포장 산책로를 폐쇄하고 고속도로 주변에 보호막을 설

치하였음.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국립공원의 넓은 지역이 인간 활동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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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전체에 대한 적절한 감독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특히 방문객들이 집중되는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실행되었음

－ 방문객들이 국립공원 자연 유산의 중요성 및 가치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생각을 

갖을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한 해설을 제공함

• 연간 300만명 이상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면서 외부 관광 가이드의 해설이 

증가하고 있음. 외부 관광 가이드들이 정확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은 매년 가이드들을 위한 교육코스를 운영하는데, 가이드들이 국립

공원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이수해야 함

3) Acropolis, Athens(그리스)

• 아크로폴리스는 아테네에서 가장 유명한 곳으로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 기념물

들이 복합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지역임

• 세계유산에 대한 접근성, 방문객 편의시설, 특히 장애인의 접근성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2004년 리프트를 건설함

• 방문객 안전을 위한 비상계획,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과학적 연구(예: 지진활

동에 대한 모니터링 등) 등을 수행하였음

•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있던 낡은 박물관 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등재 구역 

외부에 새로운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을 건립함

－ 새로운 박물관 운영으로 언덕지역의 방문객 혼잡과 대기시간은 감소하였음

－ 또한 방문객들은 유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할 수 있고 상시 또는 일시 전

시시설과 편의시설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동안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되었음

4) Medieval City of Rhodes(그리스)

• 중세의 모습이 남아 있는 도시로 관광개발과 여름철 관광객의 증가는 도시를 

위협하는 주요 문제가 되었음

• 관광객 압력의 증가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세 거주지역내 차량 

통행 통제, 도시 성벽 외곽에 주차구역 조성, 혼잡을 피하기 위해 박물관 및 

고고학적 유적지 개방시간 연장, 거주지의 음식점 등 상업 활동 지역 운영 

관리, 법규 위반의 경우 치안 강화 및 보다 엄격한 법률 적용 등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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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istoric and Architectural Complex of the Kazan Kremlin(러시아)

• 고대 도시에 세워진 역사적·건축학적 복합 유산임

• 세계유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주의깊은 관리를 위하여 Kazan Kremlin 방문 

규정, 관광 서비스 규정, 가이드 인증 규정 등을 제정함

• Kazan Kremlin 내에서의 관광활동 증진을 위하여 2005년 Kazan Kremlin 

Museum Reserve 내에 Sightseeing Department를 설치함 

• 유산 운영의 최적화를 위하여 2개의 교통탑을 운영중이며 여름 시기에는 시설 

개방시간을 연장함

• Kul-Sharif 모스크의 경우 성수기 1일 방문객이 3천명 이상인데 관광서비스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모스크의 로비에 4개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모스크 내부 장식을 보여주고 있음

• 기도실을 대규모 단체 관광객들에 개방함으로써 단체 관광객들이 모스크 내부를 

둘러보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복도를 관람하는 인원 수도 감소시킴

• Kazan Kremlin Museum Reserve는 지속적으로 관광인프라를 개선하고 

새로운 여가 공간을 조성함

• 또한 젊은 방문객들을 위하여 QR코드를 설치함으로써 세계유산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또한 환승 관광객들을 위한 Infotec Booking System을 구축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임

6) Šocjan Caves(슬로베니아)

• 석회암 지대의 지하에 형성된 깊고 넓은 협곡과 광범위한 공간임

• 성수기 관광객 관리가 핵심적인 업무인데, 성수기 관광객 방문이 동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방문객들은 공원과 완충지역으로 구분해서 

안내됨. 또한 모든 단체는 방문 전에 미리 예약을 하여야 하며 성수기에는 

학교의 단체 방문은 불가능함

• 세계유산을 방문할 수 있는 루트를 3개 운영하며, 세계유산과 지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문자 센터 개보수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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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oyana Church(불가리아)

• 3개(11세기, 13세기 중엽, 19세기 중엽)의 건설 단계를 걸쳐 건축되어 건축적

으로 종합적인 의미가 있는 유산임

•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8개 언어로 된 단편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음

• 방문객들이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10분이며,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객들이 교회에 들어갈 때 8인의 방문객 당 2명(경호인, 안내자)의 

박물관 직원이 동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문객들은 가이드 관광을 할 수 있고 또한 5개 언어(불가리아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로 된 간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3. 아메리카 지역 사례

1) Gros Morne National Park(캐나다)

• 육지로 둘러쌓인 경관, 피요르드, 빙하지대 등 자연 경관이 우수한 지역임

• 연간 약 18만명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구역 수용력 설정 등과 같은 방문수요 

관리 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개발을 할 경우 환경적 평가를 시행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 Gros Morne Institute for Sustainable Tourism(GMIST)을 설립하고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관광의 원칙과 실행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음. 또한 지역 관광사업자들에게 미래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 지식, 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 GMIST는 지속가능한 관광, 효율적인 관광을 위해 관광사업 대표들을 교육

하고 육성하는 역할도 담당함

－ 국내외 관광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관광의 원칙과 실행,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경험 

제공, 모험 관광 기술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함

－ GMIST의 교육 및 훈련의 성과로 방문객들의 경험의 질이 향상되었음

•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해설 프로그램, 인쇄 정보 자료, 안내 지도 등을 제공하며, 

일부 계층에 특화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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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부터 캐나다 관광 위원회(Canadian Tourism Commission)가 개발한 

가치기반 방문객 세분화 모델10)(Values-based Visitor Segmentation 

Model)을 계획 수립 및 상품 개발 활동에 활용하고 있음

－ 방문객들이 문항에 응답하면 그 즉시 그들의 여행 유형에 대해 피드백을 받게되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관광객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행 행동뿐만 아니라 

사회적·관광적 가치에 대해 보다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지역의 문화 및 환경에 맞게 방문객을 9개의 유형으로 구분함으로써 방문객에게 

의미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형성 능력을 높여 주었음

• EQ의 활용 경험을 토대로 방문객 경험 기회(VEOC; Visitor Experience 

Opportunity Concept) 모델을 개발해서 모든 목적지에 활용하고 있음

－ VEOC 모델은 Gros Morne 방문객들의 경험 기회가 어떠해야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지역 대표자, 관광 관계자, 지역 원주민,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만들었음

－ 이해관계자 사이에 공유된 비전은 방문객의 가치와 관심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에 

기초하고 있으며, 전략적 투자와 협력적 활동의 기초가 됨

－ VEOC는 지역사회 등이 방문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방문 

기회를 강화함. 또한 VEOC는 방문객들이 그들이 원하는 Gros Morne의 사람, 장소,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화 서비스의 수를 설정하고 있음

• Gros Morne 국립공원은 Geospatial Research Facility의 파트너로 생물다양성 

모델링, 숲 및 생태계 모델링, 디지털 3D 시각화 수단,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하며, 

지속가능한 숲 관리, 자원평가, 생태관광 마케팅 등의 실행을 위한 방안도 

연구하고 있음

• 공원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광수요 관리 전략도 추진하고 있음

－ 예를 들면 뇌조와 북극 산토끼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일시적 구역정책(매년 7월 1일

까지 Gros Morne Mountain 폐쇄)을 실시함

－ 스노모빌링 활동이 야생지역, 식물, 환경 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활동 

가능한 장소 및 시기가 정해져 있음. 또한 한 시즌에 스노모빌링을 할 수 있는 사람 

수를 정해서 성장을 제한하고 있음

• 새로운 하수 처리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10)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5분 퀴즈(EQ; Explorer Quotient)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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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ang Gwaay(캐나다)

• Haida의 삶과 예술을 보여주는 대형 삼나무 집, 몇몇 조각된 무덤과 기념물 등 

Haida의 수렵 및 사냥 생활문화를 볼 수 있는 지역임

• 방문객들이 세계유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AMB의 

관리 방향(방문객들에게 혼잡하지 않은 상황에서 야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 맞추어 관리방안을 추진함

• 관광 시즌동안 감시인력을 배치하여 방문지의 동시 방문객 수가 Backcountry 

Management Plan에 부합하도록 관리함

－ 또한 감시인력이 방문객과 동행할 경우 문화·역사와 관련한 해설을 함으로써 유산 

공간과 그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임.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유산지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의 잠재성을 줄여나감

• SGang Gwaay Site Plan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계획은 

개발에 대한 제한 및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적 자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

－ 예를 들면 매우 민감한 문화자원의 주변에는 보도(boardwalk) 등을 설치해야 함

3) Cueva de las Manos, Rio Pinturas(아르헨티나)

• 10,000년에서 1,300년 전 동굴 벽화 등이 남아있는 유적으로 최근 10년 동안 

특히 방문객 수가 급증하였음. 관광객 중 34%가 외국인임

•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사람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무로 된 통로(boardwalks)에는 동시에 20명 이상 방문하지 못하

도록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2010년 4월 해설센터(Interpretation Center)를 오픈하고 브로셔, 새로운 

안내표지 등 제공하고 있음

－ 세계유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수기 동안 수용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음

• 유산 지역에 있는 강을 건너기 위해 만들어졌던 다리가 매년 얼음이나 눈이 

녹으면서 부서져 다리를 보수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튼튼한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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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acred City of Caral-Supe(페루)

• 약 5,000년 역사의 고고학적 유적지역임

• Caral시 내 고고학적 유적 지역은 순회 관광 코스로 디자인 되어 있음. 순회 

관광 코스에는 안내판 등이 설치되어 있어 정보를 제공하고 방문객들이 시간 

지체없이 도시의 건물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도와줌. 또한 이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전략적인 공간에 ‘전망 지점’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기념물들을 감상할 

수 있게 하고 기념물들이 방문객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

• 교통수단을 이용한 접근은 금지되어 있어 관광객들은 걷거나 말을 타고 도보용 

다리를 건너 시내로 들어감. 교통수단은 옛 도시 주변 지역에만 접근할 수 

있음

• 방문객들은 현지 관광가이드 없이 관광할 수 없으며 가이드 1명당 관광객은 

20명이 넘어서는 안됨

5) Coffee Cultural Landscape(콜롬비아)

• 커피 농업과 경관이 우수한 지역임

• 콜롬비아 커피 재배자 연합은 관광사업자를 위한 e- learning 코스를 개발

하고, 커피 농장에서 커피음료 제조까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각 자료도 제작함

• Departmental Coffee Committee of Caldas는 지역의 방문자 센터를 만들어 

관광정보 뿐만 아니라 커피산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함

4. 아프리카 지역 사례

1) Cradle of Humankind World Heritage Site(남아프리카공화국)

• 유인원 화석 유적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관광객 수를 보다 잘 관리하기 위해 

주요 방문센터를 핵심지역의 외곽에 조성하고 14개 화석 발굴 지역 중 2군

데만 대중에 개방함

• 방문객 관리는 위탁 사업자가 담당하고 있음. 위탁 계약서에는 관광 및 해설 

등에 대한 최고의 실행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방문객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지역은 연간 방문 인원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111

• 화석 실험실을 설립하여 방문객들이 작업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대규모 학교 단체를 수용함

• 세계 유산지역에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민간영역에서 관리하나 모든 

운영자는 관리당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함

2) Le Morne Cultural Landscape(모리셔스)

• 울퉁불퉁한 바위산 지역으로 방문객들이 세계유산지역의 진정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방문객 행동과 관련된 법률이 계획되었음

－ 방문객 만족과 경험을 높이기 위해 방문객은 유산지역을 방문하기에 앞서 여정, 

다양한 루트, 루트의 난이도, 체류기간, 거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

• 2008년부터 매년 2월 1일 노예제도 폐지 기념식이 열려 세계유산 지역에 

커다란 혼잡이 발생함.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2011년부터 공식 의식과 문화 프로그램이 단축되었음

－ 또한 행사 참석을 위한 버스 제공을 줄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참가자 수도 줄였음

 시사점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계유산 관리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종합관리 계획과 

연계된 세계유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음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가고 있음

• 세계유산에 대한 수용력 평가, 다양한 해설 방안, 실효성 높은 관리 방안, 유산 

모니터링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세계유산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편익이 직접 발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IT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유산을 재현하고 설명함으로써 세계

유산훼손을 최소화하고 방문객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음





07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1.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2.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 관광객 

관리계획

3. 지구별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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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1. 단계별 관광수용력 관리11)

• 탐방 수요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자연자원의 훼손과 탐방경험의 질 저하 예방을 

위해 교육·홍보(자연해설, 생태관광 프로그램), 지역관리(훼손지 복구·복원, 

특별보호구 제도), 가격·규칙(시설이용 예약제, 탐방 등급제), 행위제한

(수영 및 야간산행 금지) 등의 관리정책이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음(신원섭 

등, 2007)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관광수용력 관리 역시 교육·홍보·정보, 지역 관리, 가격, 

행위 제한 등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자료: 권헌교·신원섭·한상열(2007), 계룡산국립공원 수용력 관리를 위한 휴식일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그림 7-1] 단계별 공원관리 방안

❚ 1단계: 교육 · 홍보 · 정보

• 관광객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에 자율성을 보장하며 

이용선택의 폭을 넓게 해줄 수 있도록 교육·홍보·정보를 제공함

• 관광정보 체계 구축, 안내표지판(자원 해설 등), 세계유산 해설 프로그램 

다양화 및 기회 확대, 지역 사회 및 NGO 등을 활용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활성화, 저밀도 이용지역에 관한 정보 및 인센티브 제공, 세계유산 훼손 및 

예방에 관한 교육·캠페인 등이 포함됨

11) 국립공원 수용력 조사 연구, 국립공원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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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 2단계: 지역 관리

• 세계유산 지구 내 혼잡지역 훼손 및 접근 방지, 설계변경을 통한 시설물 

재배치, 식생·펜스 등 장애물 설치, 순찰 강화, 관광객 분산을 위한 탐방로 

정비, 관광객 유도 시설물 설치(탐방로, 관찰로, 주차장, 화장실, viewpoint 등), 

문화적 민감지역·훼손지역 등에 대한 일시적·영구적 폐쇄(특별보호구 제도 등), 

혼잡예방을 위한 대체 교통수단(셔틀버스 등) 활용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이 있음

❚ 3단계: 가격

• 가격정책으로 훼손지역 이용시 부하가격요금제(peak-load pricing), 혼잡요금제

(congestion pricing) 등을 부과하는 방안임

－ 부하가격요금제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관광객 수가 현저히 상이할 경우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간대나 공간에 높은 요금을 책정하고 관광객 수가 적은 시간대나 공간에는 

요금을 낮게 책정하는 등 관광객 측의 요인에 의해 요금에 차이를 두는 요금제임

－ 혼합요금제도는 세계유산을 방문한 관광객 혹은 시설의 혼잡으로 인해 세계유산 훼손, 

방문 만족도 저하, 시간가치의 손실, 차량운행비의 증가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혼잡을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하고 사회적 비용만큼 혼

잡을 유발하는 사람 혹은 차량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임

❚ 4단계: 행위 제한

• 행위 및 활동(세계유산 접근, 사진 촬영 등) 제한, 입장시간 제한(계절, 요일, 

시간대별), 적정 수용력을 고려한 방문예약제, 쿼터제,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 등 사법권 강화, 차량 통행량 제한(자동차 통행금지 구역 설정)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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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관리 대안 세부 내용 장단점

1단계
교육,
홍보,
정보

⦁양질의 정보 제공(홈페이지, 광역정보체계 및 모바일 환경)

  - 세계유산, 주변 관광지, 기타 문화재, 혼잡 정보 등 ⦁잠재된 강력한 

관리수단

⦁관광객 행동 변화 

강조

⦁자유의지 존중

⦁저혼잡 관람유도 프로그램 마련

  - 혼잡도 등급제, Diet Map, 자기안내식, 전시물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학계, 도민, NGO 등과 협의체 구성 운영

⦁세계유산 안내소 기능 강화(신설 또는 보수)

2단계
지역
관리

⦁혼잡지역의 훼손 및 접근 방지

  - 시설물 재배치, 식생·펜스 등 장애물 설치, 순찰 강화 등 ⦁필수 관리수단

⦁자원보전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목적

⦁관광객 분산·유도 시설물 설치

  - 유적지 내 탐방로, Viewpoint 등

⦁관광객 분산을 위한 시설물 제한(주차장, 화장실 등)

⦁민감한 세계유산지역에 대한 일시·영구적 폐쇄(휴식년제 등)

3단계 가격 ⦁성수기 요금 차등화, 혼잡요금제(congestion pricing)
⦁정책효율성은 큰 

반면 갈등요인

4단계
행위
제한

⦁혼잡시기 방문예약제, 휴식일제 등 관광객 수 제한 정책 ⦁행위규제 강조

⦁관광경험의 질 

저하 우려

⦁위법행위에 대해 벌금부과 등 사법권 강화

⦁차량통행 제한(극성수기 셔틀버스 운행 등)

[표 7-1] 단계별 관광수용력 관리 방안(안)

2. 직간접적인 관광객 관리계획

• 관광객 행위에 영향을 미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이 관광객 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보다 중요한데, 이러한 관광객 행위조절은 직접적 관리 

또는 간접적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짐(국립공원연구원, 2006)

－ 직접적 관리는 관광객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행위를 규제하거나 통제(예: 범금)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관광객이 기대하는 경험과 상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관광객 선택의 자유박탈과 그로부터 얻어지는 자원관리 편익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행해야 함

－ 간접적 관리는 최소한의 통제만으로 관광객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가격정책 활용, 정보 제공과 교육, 자원관리 시스템 개선, 시설 개선 등을 통해 

관광객의 이해와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임(국립공원연구원, 2006)

• 일반적으로 직접적 관리는 간접적 관리에 비해 관광객의 휴양경험에 많은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간접적 관리로 인한 관광객 행위 조절의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만 직접적 관리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됨(국립공

원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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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 비록 정책효율성은 다소 미진하더라도 관광객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관광 집중 지역의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간접적 관리전략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함(국립공원연구원, 2006)

－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공원관리상 부정적 영향이 커질 때는 직접적 관리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자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다른 관광객의 휴양경험을 보호하기 위해 시

행되는 직접적 관리 정도가 적정할 수 있음(국립공원연구원, 2006)

관리방안 특 성 관리방안 사례

직접적
관리방안

⦁행동의 규제

⦁개인의 선택을 제약

⦁통제가 강함

⦁특정지역의 이용 규제(자동차 통행금지 구역 등)

⦁시간대별 이용의 규제

⦁탐방로, 계곡 등의 자연휴식년제

⦁탐방예약제

⦁시설예약제(야영장, 대피소)

⦁집단탐방구성원의 수 제한

⦁특정지역내의 이용시간 제한

⦁특정탐방활동 금지

간접적
관리방안

⦁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줌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함

⦁통제성이 적고 이용선택의 

폭이 넓음

⦁가격차등화정책: 부하가격요금제, 혼잡요금제

⦁탐방로 및 야영장의 정비

⦁저밀도이용지역에 대한 홍보와 유인

⦁야생 동식물의 증식

⦁정보제공 및 친환경 교육

⦁다양한 휴양기회(recreation opportunity) 제공

⦁입장료/시설사용료 부과

자료: 국립공원연구원(2006), 입장료 폐지시 공원관리 강화 방안

[표 7-2] 탐방객 관리방안

1) 직접적 관광객 관리계획

• 직접적 관리계획은 세계유산 구역 중에서 관광객이 이용 가능한 또는 불가능한 

지역과 시설 등을 규정하여 전면 제한(휴식년제) 또는 조건부 제한(방문예약제)

하는 경우와 세계유산 규칙을 위반한 관광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광객 

활동을 직접적으로 단속, 규제하는 제도가 대표적임(국립공원연구원, 2006)

• 직접적 관리계획은 세계유산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세계유산 훼손을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이나 관광행위에 대한 직접적·물리적 

제한으로 관광객의 불만을 초래하게 됨

❚ 휴식년제

• 관광객의 집중적인 방문으로 세계유산이 훼손되거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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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과 그 주변 문화·생태자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람의 출입을 제한함

으로써 세계유산의 훼손을 예방하는 제도임

❚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 예약제

• 세계유산 지구 내 각종 시설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성수기와 비수기, 휴일과 

비휴일 이용에 극심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시설 및 프로그램 참여에 불편이 

발생하고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및 세계유산 훼손 위험이 높아짐

•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지구 내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설물별 또는 프로그램별 수용범위 내에서 예약제를 실시함

❚ 방문 예약제

• 세계유산 지구 방문 예약제는 세계유산 자원의 관광수용력 및 관리적 수용력을 

고려하여 관광객 수·규모를 제한함으로써 일부 지역과 특정 시기에 집중되

는 것을 방지하여 세계유산의 보존을 목적으로 함

• 방문 예약자에 대하여 세계유산 해설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세계

유산 자원 보호와 함께 관광객 경험의 질을 제고함

❚ 위법 ‧ 무질서 행위 계도 및 단속

• 세계유산의 훼손 및 잡상행위, 무단 취사 및 야영, 동·식물 채취, 무단 주·

정차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 위법 및 무질서 행위가 심화될 경우 세계유산 관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제도를 도입하고 공익근무요원 등의 지원을 받는 방안도 도입할 수 있음

• 직접적 계도 및 단속을 통해 관리하는 것은 관광객의 불쾌감과 반발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인력을 통해 관리한다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어 간접적 관

리방안과 적절한 병행 시행이 필요함

2) 간접적 관광객 관리계획

• 관광객에게 세계유산 관람 규칙,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고 세계유산 자원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설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관광객 스스로 

훼손행위를 자제하고 세계유산 관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게 하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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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일종의 Communication기법으로 세계유산 방문객들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가 장기적으로 시설 및 문화재에 악영향을 미침을 전달하고 관광활동에 

있어 자발적 문화재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임

❚ 세계유산 안내소

• 세계유산 안내소는 관광객에게 방문하는 세계유산의 내용·특징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세계유산 관람 및 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함

❚ 세계유산 관찰로

• 세계유산 관찰로는 관광객이 세계유산 지구의 특정지역을 탐방하면서 주변에 

전개되는 세계유산 및 문화자원을 감상·관찰하고 세계유산의 내용과 가치를 

이해하며, 나아가 세계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세계유산 및 주요 

자원 등에 대한 해설 및 체험시설을 제공하는 탐방로임

❚ 자원봉사 프로그램

• 세계유산 지구 내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발적 의지를 지닌 지역민을 참여

하게 함으로써 지역민의 의식고취와 유산 보존·감시·관리 인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세계유산 지구에서의 자원봉사는 사회복지 개념보다는 세계유산 보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운용되어야 함

• 지역민 참여 프로그램의 시행과 민관 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해 각 계층 및 이

해자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여야 함

❚ 관람안내 및 정보 제공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세계유산 지구별 관광객 이용 현황 및 정보를 

전달하여 혼잡 발생 지역을 피하도록 유도함

• 이러한 관리방안은 관광객이 특정 지구 또는 특정 시기에 집중됨으로써 세계

유산 훼손은 물론 관광객의 안전과 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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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유산 해설 프로그램

• 관광객에게 세계유산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고 유산에 대한 이해를 통해 관광

객들로 하여금 세계유산에 대한 보호의식을 이끌어 내도록 함

• 해설사 및 유관 여행사 직원들의 문화재 이해도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

육프로그램 및 교재 등의 개발이 필요함

－ 적정한 해설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 여행업 등 유관 사업체 직원들을 

교육하고 해설사로 운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함

• 고품격 해설 서비스 제공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IT·IOT 기반(스마트폰 어

플리케이션, 사물인터넷, 비콘 등)의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계층 별 문화 

콘텐츠 확보가 필요함

3. 지속가능한 관광

1) 지속가능한 관광의 목표 및 주요 이슈12)

가. 지속가능한 관광의 목표

• 1. 경제성: 관광목적지와 관광산업이 경쟁력과 경제성을 갖추어야 함. 그 결과 

관광은 장기적으로·지속적으로 편익을 창출하고 전달함

• 2. 지역 번성: 관광은 관광목적지 사회의 번영에 대한 기여를 극대화 하여야 함. 

방문객들의 지출이 지역에 환원됨

• 3. 일자리의 질: 임금 수준, 근무 환경, 성별·인종·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상황 등을 포함하여 관광이 지역의 일자리 수 및 질을 강화함

• 4. 사회적 형평성: 관광으로 인해 지역에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편익(소득, 

기회,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 등)이 폭넓게 분배됨

• 5. 방문객 기대 충족: 성별·인종·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우며 기대를 충족시키는 경험을 제공함

• 6. 지역 관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관광관리 및 미래의 관광 개발 등과 

관련한 계획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에 지역 

사회를 참여시키고 권한을 부여함

• 7. 지역사회 복지: 사회적 구조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 어메니티, 생활지원 

          12) 「UNWTO(2013), Sustainable Tourism for Development」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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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하락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 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강화함

• 8. 문화적 풍요: 역사적 유적, 진정성 있는 문화, 전통, 지역사회의 독특성 등을 

존중하고 강화함

• 9. 자연 보전: 물리적이며 시각적인 환경 파괴 방지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 

경관의 질을 유지하고 높임

• 10. 생물학적 다양성: 자연 지역, 서식지, 야생지역의 보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그들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함

• 11. 자원 효율성: 관광 시설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부족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자원에 대한 사용을 최소화함

• 12. 환경적 청정: 공기, 물, 토지 오염을 최소화하며, 관광산업 및 방문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최소화함

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핵심 이슈

• UNWTO(2013)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영역을 5개의 대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대영역별로 하부 영역을 설정하였으며, 각 영역과 앞서‘가. 지속가능한 

관광의 목표’에서 살펴본 목표들과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음

• 첫 번째 대영역은 관광정책과 거버넌스로 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에 있어 

관광의 우선순위, 관광정책과 규제 틀, 관광 거버넌스와 제도적 편제 등의 하

위 영역으로 구성됨

• 두 번째 대영역은 경제적 성과·투자·경쟁력이며 하위 영역으로는 관광 및 

경제에 대한 관광의 기여도 측정, 교역·투자·사업 환경, 브랜드·마케팅·

상품 포지셔닝, 회복성·안전성·위기 관리 등이 있음

• 세 번째 대영역은 고용, 양질의 일자리와 인적 자원으로 인적자원 계획 및 

근무 환경, 숙력도 평가 및 훈련 제공 등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됨

• 네 번째 대영역은 빈곤 감소와 사회적 포용이며 하위 영역으로는 관광을 통한 

빈곤 감소, pro-poor 관광 강화, 불우한 계층의 관광부문 참여, 사회적 부작용 

예방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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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대영역은 자연 및 문화적 환경의 지속가능성이며 자연과 문화유산관련 

관광, 기후 변화에 집중, 관광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지속가능성 강화, 관광의 

영향 측정 및 모니터링 등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됨

지속가능한 관광의 영역 지속가능한 관광의 목표

1. 관광정책과 거버넌스

   1.1 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에 있어 관광의 우선순위

   1.2 관광정책과 규제 틀

   1.3 관광 거버넌스와 제도적 편제

12개 목표 모두

2. 경제적 성과, 투자, 경쟁력

   2.1 관광 및 경제에 대한 관광의 기여도 측정

   2.2 교역·투자·사업 환경

   2.3 브랜드, 마케팅, 상품 포지셔닝

   2.4 회복성, 안전성, 위기 관리

1. 경제성

2. 지역 번성

5. 방문객 기대 충족

3. 고용, 양질의 일자리와 인적 자원

   3.1 인적자원 계획 및 근무 환경

   3.2 숙력도 평가 및 훈련 제공

3. 일자리의 질

4. 빈곤 감소와 사회적 포용

   4.1 관광을 통한 빈곤 감소

   4.2 pro-poor 관광 강화

   4.3 불우한 계층의 관광부문 참여

   4.4 사회적 부작용 예방

2. 지역 번성

4. 사회적 형평성

6. 지역 관리

7. 지역사회 복지

5. 자연 및 문화적 환경의 지속가능성

   5.1 자연과 문화유산관련 관광

   5.2 기후 변화에 집중

   5.3 관광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지속가능성 강화

   5.4 관광의 영향 측정 및 모니터링

8. 문화적 풍요

9. 자연 보전

10. 생물학적 다양성

11. 자원 효율성

12. 환경적 청정

자료: UNWTO(2013), Sustainable Tourism for Development

[표 7-3] 지속가능한 관광의 주요 영역 및 관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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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전략

• 명확한 방향 설정: 분명한 전략적 방향 및 한계를 설정하고 재원을 마련함. 

국가·광역·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측정가능한 결과를 수집함

• 매력성: 중요성(의미), 독특성, 매력적인 문화 및 자연유산 집합, 여가 편의

시설, 관광 사업 등에 초점을 맞춤

•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 변화의 기회, 위험,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초기 단계

에서 환경적 계획을 수립함

• 측정가능한(적정한) 개발: 관광 규모와 발전을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초기 

단계에 양적 목표와 지표를 설정함

• 전략 확정: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전략을 마련함. 의사결정에 있어 참여

과정 및 이해관계자 참여를 마련하고 관련 당국, 주민, 이해관계자간 협력을 

형성함

• 공정한 편익 분배: 세계 유산지역 주민을 인정하고 편익을 공정하게 분배함

－ 세계유산으로 인한 생활양식 훼손에 대한 보상

－ 관련 지자체간 수입의 균형있는 배분

－ 당일 관광객도 문화유산 관리에 기여해야 하므로 숙박 관광객과 같은 수준의 비용

(예: 관광세) 부과

－ 관광세 도입은 투명해야 하며 세금은 지역 단위에서 유산 관리를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유산 지역 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함

• 효율적인 홍보: 주요 협력기관을 설정하고 SNS, IT 등 효율성과 효과성 높은 

수단을 사용하여 홍보함

2) 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 관광

가. 유산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 계획 및 관리 수단13)

• 국제·국가·광역·기초 단위의 규제의 틀

• 계획 수립 및 관리에 대한 대중의 참여 과정

• 유산지역에 대한 관리 계획

       13) 「Ministry of Culture of Montenegro(2013), Enhancement of cultural heritage through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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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적 계획 및 관리(EPM)

• 세계유산지역에 대한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수단

• 수용력

• 문화적 영향 평가(CIA, HIA)

• 허용가능한 변화의 한계(LAC) 계획 시스템

• 관광부문에 대한 ICT 적용

•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관리 수단으로 GIS

나. 자연 및 문화적 환경의 지속가능성

• [표 7-9]의 지속가능한 관광 대영역 중 마지막 영역인‘자연 및 문화적 

환경의 지속가능성’의 하위 영역 중 지속가능한 관광과 관련이 높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UNWTO, 2013)

❚ 5.1 자연과 문화유산관련 관광

• Issue 1: 자연 유산을 보호하고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과 행동

• Issue 2: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

책과 행동

－ 국가의 관광 정책, 전략, 마스터 플랜 등에 문화유산과 관련한 관광 이슈가 포함되

어 있는가?

－ 문화에 대한 정책이 관광과 관련한 이슈와 기회를 포함하고 있는가?

－ 국가의 문화유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잘 보호되고 보전되고 있는가?

－ 문화유산 지역에서의 관광이 효과적으로 계획되고 관리되고 있는가?

－ 국가적으로 문화유산과 관련한 관광 상품 및 제안이 잘 마련되어 있는가?

－ 전반적으로 국가의 문화유산이 관광의 도움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관광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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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기후 변화에 집중

• Issue 1: 관광분야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충분한 관심

❚ 5.3 관광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지속가능성 강화

• Issue 1: 관광개발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정도

－ 자원 제약을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이슈가 관광계획 수립시 고려되고 있는가?

－ 일반적으로 관광개발 및 계획의 영향이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가?

－ 각각의 관광개발이 효과적인 토지 이용 계획 과정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 환경 및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가 관광개발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있는가?

－ 관광개발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경제적 수단이 이용되고 있는가?

－ 개발사업자들에게 그들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언이 제공되고 있는가?

• Issue 2: 관광 운영이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정도

－ 관광운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규제가 존재하며 실행되고 있는가?

－ 일반적으로 관광서비스 제공자들은 그들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가?

－ 관광 운영자들은 그들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정보에 있어 지속가능성 이슈를 

고려하는가?

－ 관광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이 이용되는가?

－ 관광사업이 지속가능한 기준을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한 인증체계가 있는가?

－ 관광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에게 수용력 설정 및 조언 등을 

제공하고 있는가?

－ 국가에서 관광객들이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하거나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을 시행하였는가?

❚ 5.4 관광의 영향 측정 및 모니터링

• Issue 1: 환경적 상황 및 관광 영향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정도

－ 관광을 위한 지속가능성 지표와 그 영향이 설정되어 있는가?

－ 일반적으로 얼마나 자주 환경과 문화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얼마나 자주 관광 개발 및 운영의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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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관광 사업자들이 그들 사업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 어느 정도 모니터링 하는가?

－ 지표와 모니터링을 개발하고 사용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충분한가?

3) 유네스코의 세계유산과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그램14)

가. 비전

• 세계유산과 관광 이해관계자들은 인류 공동의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며, 적절한 관광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책

임도 공유함

나. 미션

• 세계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인식 증진, 수용력,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균형있는 

참여 등을 통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광의 관리와 발전을 촉진함

• 이와 함께 관광이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 양질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보존에 기여함

다. 비전과 미션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

• 지속가능한 관광을 포함하여 세계유산협약의 해설과 실행을 이행함

• 국가, 광역 및 기초 지방 정부는 지속가능한 관광이 그들의 문화와 자연 

유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게 하는 정책과 프레임워크를 설정함

•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인식하고 지원하며 관광을 지속가능

하게 관리하기 위한 수용력을 설정함

• 지역 사회는 자긍심을 갖고 세계유산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으며, 또한 세계유산에서의 관광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음

• 관광부문은 세계유산에 가치를 부여하고 유산의 보존에 참여함. 세계유산에 

대한 관광부문의 활동은 책임질 수 있어야 하며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지원해야 함

• 방문객들은 세계유산의 의미를 이해하고 평가하며 책임있는 행동을 하여야 함

 14) 유네스코에서 추진하고 있는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Tourism Programme Action Plan 
2013-2015 팜플렛의 주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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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프로그램의 5대 목표

❚ 목표 A: 세계유산협약의 구조 속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원칙 통합

• 세계유산위원회가 세계유산 협약 구조 속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원칙을 통합

하는 것에 대해 승인하도록 노력함

• 증가하는 세계유산 수가 지속가능한 관광 관리, 모니터링, 보고 등을 위하여 

세계유산 협약 구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

활동 사업 성과 지표

A.1 목적지 접근 방식을 통해 

관광 기준선 분석을 위한 등재 

과정 요구사항 및 지속가능한 

관광 관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요소 개발

⦁관광 영향과 관리를 고려한 

템플릿 개발

⦁적정한 경로를 통해 템플릿 초안 

확산

⦁기준선 분석 완료

⦁등재 과정을 위한 템플릿 개발

⦁주정부에 템플릿 확산

A.2 지속가능한 관광 관리 

지표를 운영 가이드라인에 

통합하고, 이의 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나 방법 개발

⦁운영 가이드라인에 지속가능한 

관광 관리 지표를 통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설정 및 개발 

(잠정적으로 부록으로 반영)

⦁운영 가이드라인 실행을 지원하는 

자료 및 방법 개발, 적절한 

경로를 통한 확산

⦁통합 프레임워크 완료 및 관리 

지표 설정

⦁운영 가이드라인 실행을 위한 

지원 자료 및 방법 개발 및 확산

A.3 지속가능한 관광 관리지표를 

정기보고, 보전상태 보고, 반응 

모니터링에 포함하고, 세계유산과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기회와 

도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전략적 

분석 실시

⦁정기보고, 보전상태 보고, 반응 

모니터링에 포함하는 관리 지표 

설정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전략적 분석 방법 

개발 및 적정한 경로를 통한 확산

⦁데이터와 결과 수집, 분석, 공유

⦁모든 세계유산 범주에 대해 

지속가능한 관광 지표 설정 및 

평가

⦁기회와 위협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전략적 분석 방법을 

설정 및 적절한 경로를 통한 

확산

⦁데이터와 결과 수집, 분석, 공유

자료: UNESCO(2013),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Tourism Programme Action Plan 2013-2015 

[표 7-4] 목표 A와 관련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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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B: 문화 및 자연 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인 지속가능한 

관광을 지원하는 옹호 정책, 전략, 프레임워크, 수단을 활용한 환경 강화

• 지속가능한 관광이 세계유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

• 세계유산 보전과 관련한 정책 개발에 있어 관련 국제기관과 기구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함

활동 사업 성과 지표

B.1 성공적인 

정책·규정·제도적 정비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생산 및 우수한 연구 

지원, 세계유산과 지속가능한 

관광과 관련한 환경, 정책 

개발, 의사 결정을 강화하는 

전략 개발 지원(국가 및 

목적지 수준 모두에서)

⦁명확한 연구 요구 확인

⦁연구 제안서 작성 및 실행 파트너에 배포

⦁실행 파트너는 연구 수행

⦁적절한 경로를 통해 연구 성과 배포

⦁다수의 연구 제안서 

배포

⦁관련 연구 수행 및 

활용가능한 결과 생산

B.2 세계유산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정책, 

프레임워크, 수단의 확산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관 및 기구(예: UN 

관련 기구 등)와 협력

⦁관련 국제기관 및 기구간 계약 및 협력관계 

설정

⦁세계유산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정책, 프레임워크, 수단 개발을 촉진하거나 

옹호하기 위해 현재 존재하는 포럼 활용

⦁정책 개발 및 관련 

정책 확산에 있어 관련 

국제기관 및 기구간 

협력

B.3 지속가능한 관광 계획수립 

및 관리의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계유산 

목적지에 대한 관광의 영향과 

수용력을 측정하고 모니터하기 

위한 방법론, 실행 방안, 기술 

확인 및 확산

⦁연구 필요성을 설정하고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고 실행 파트너에 배포

⦁실행 파트너는 방법론, 실행 방안, 기술을 

확인하고 테스트

⦁‘세계유산의 OUV에 대한 관광 및 공공 활용 

활동과 개발의 영향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매뉴얼 개발

⦁실행 파트너는 연구 수행

⦁절절한 경로를 통해 데이터 및 연구 성과 

배포

⦁다수의 연구 제안서 

배포

⦁방법론, 실행 방안, 

기술에 대한 확인 및 

확산

⦁매뉴얼 개발 및 확산

⦁다수의 관련 연구활동 

수행 및 활용가능한 

결과 생산

자료: UNESCO(2013),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Tourism Programme Action Plan 2013-2015 

[표 7-5] 목표 B와 관련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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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C: 목적지 접근법을 적용하여 유산을 보전하며 지역사회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계획 수립, 개발, 관리(경영)와 관련한 폭 넓은 

이해관계자간 협력 촉진

• 세계유산 및 주변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광의 계획수립, 개발, 관리(경영) 과

정에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증대시킴

• 세계유산 및 주변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광의 계획수립, 개발, 관리(경영)에 

있어 목적지 관리접근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폭넓은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를 

형성함

활동 사업 성과 지표

C.1 지속가능한 관광 관리 계획 

및 기타 적절한 계획의 개발과 

실행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와 

가이드라인 개발, 폭 넓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지역 

사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편익을 

주는 관리 프레임워크 개발

⦁프레임워크와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연구 

수행 및 관련 자원 확인

⦁적절한 경로를 확인하고 확산 전략 수립

⦁선택된 유산을 확인하고 프레임워크와 

가이드라인 실행 지원

⦁추가실험 가능한 우수한 실험 및 사례를 

확인하고 적절한 경로를 통해 확산

⦁프레임워크와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확산

⦁선택된 유산 지원

⦁추가실험 가능한 

우수한 실험 및 

사례를 확인하고 확산

C.2 성과지표에 기반한 자체 평가 

수단을 개발하고 세계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광 관리를 진흥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발

⦁보상방안을 확인하고 개발하며 자체 평가 

수단 홍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결과와 우수 실험에 대해 공유

⦁자체평가 모델을 확인하고 정기 보고를 

보완하는 자체 평가 수단 개발 적용

⦁자체평가 수단 개발 

및 보상 체계 마련

⦁수집된 자료, 결과, 

우수 실험에 대한 

공유

C.3 세계유산과 지속가능한 

관광(계획 수립, 개발, 관리), 

이해관계자 참여와 편익 등에 

대한 우수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생산 및 양질의 연구 

지원

⦁관련 데이터와 지표 확인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고 실행 파트너에 

배포

⦁실행 파트너는 연구 수행

⦁적절한 경로를 통해 연구 성과 배포

⦁관련된 데이터와 

지표를 확인하고 연구 

제안서를 배포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활용가능한 결과 생산

C.4 네트워크 기회 및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이해관계자간 정보 

공유, 경험 및 실험 성과 교환 

촉진

⦁정보 공유, 수용력 설정 및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기회 및 보상 체계 개발

⦁핵심적인 관광 및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수용력 설정 회의와 행사 지원

⦁정보 공유, 수용력 

설정 및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기회와 보상 

체계 마련

자료: UNESCO(2013),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Tourism Programme Action Plan 2013-2015 

[표 7-6] 목표 C와 관련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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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D: 지역사회의 상황과 요구에 기초하고 있어 관광을 효율적이고 책임질 수 

있으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용력 및 수단을 세계유산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

• 세계유산 및 주변에 대한 관광 관리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 사용가능하여야 

하고, 실제로 이해관계자들이 세계유산 및 주변에 대한 관광 관리에 사용하

여야 함

• 세계유산 이해관계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이해관계자들이 관광을 효

율적이고 책임질 수 있으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함

활동 사업 성과 지표

D.1 세계유산 및 지속가능한 관광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간 수용력 

개발, 훈련 및 교육에 대한 요구 

확인, 세계유산 수용력 설정 전략 등 

현재 존재하는 내용들과 통합하여 

접근방법 개발

⦁수용력 개발, 훈련 및 교육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 및 조사 실시

⦁세계유산 수용력 설정 전략에 맞는 시범 

사업 개발

⦁수용력 설정, 훈련, 

교육 요구를 

확인하고 시범 사업 

발굴

D.2 세계유산과 지속가능한 관광의 

관리에 있어 지역의 상황과 요구가 

반영되도록 이해관계자들(특히 유산 

관리자 및 조정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과 전략 개발

⦁현재 존재하는 수단, 훌륭한 실험을 

확인하고 요구 평가 실시

⦁지역의 요구에 기초하여 수단과 전략 

개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수단과 전략 확산

⦁추가실험 가능한 우수한 실험 및 사례를 

확인하고 적절한 경로를 통해 확산

⦁수단과 전략 확산

⦁수단과 전략을 

개발하고 지역 

상황과 요구에 맞게 

적용

D.3 이해관계자간 정보 공유, 연계, 

네트워킹, 협력을 지원하고, 적절한 

훈련과 교육을 위하여 훈련, 교육, 

연구기관(세계유산 범주2 센터 

포함)간 연계 형성

⦁정보 공유, 네트워킹, 수용력 설정, 

협력을 위한 구조 마련

⦁정보 공유 체계에 이해관계자 포함

⦁관계자들과 함께 

구조를 만들고 운영

자료: UNESCO(2013),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Tourism Programme Action Plan 2013-2015 

[표 7-7] 목표 D와 관련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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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E: 이해관계자간 책임있는 행동을 고취시키고 세계유산의 보호와 가치 개념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진흥할 수 있는 양질의 관광상품 및 서비스 촉진

• 세계유산의 가치와 세계유산 보호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이해, 평가를 

증진시킴

• 책임있는 행동을 고취시키는 양질의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증대시킴

활동 사업 성과 지표

E.1 이해관계자들이 관광 경영에 

있어 OUV 및 세계유산에 대한 지식, 

이해, 평가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접근법을 확인하고 공유·지원

⦁OUV 이해, 평가, 적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수단 개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수단 확산

⦁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 및 수단 확산

E.2 이해관계자(특히 관광산업 및 

방문객)들이 유산 보전을 위해 

책임있는 행동을 하고 지역 사회에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취하기 위한 보상 체계 

마련

⦁현재 존재하는 수단과 우수한 실험을 

확인하고 요구 평가 실시

⦁적절한 보상체계(예: 정책, 가시성, 인지, 

재정 보상, 인증, 시상, 기술적 수단, 앱 등) 

개발

⦁보상체계 운영

⦁보상체계 확인 및 

개발

⦁보상체계 운영

E.3 세계유산과 목적지 전반에 대한 

방문객 경험에 대해 높은 품질과 

낮은 영향을 제공하는 진정성 있고, 

지속가능하며 책임질 수 있는 관광 

확인 및 촉진(홍보)

⦁관광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지속가능성, 

책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척도(기준, 

표준) 개발 및 적용

⦁적절한 경로를 통해 척도(기준, 표준) 확산

⦁선택된 유산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

⦁추가실험 가능한 우수한 실험 및 사례를 

확인하고 적절한 경로를 통해 확산

⦁품질이 우수하고 지속가능하며 책임질 수 

있는 관광 상품 및 서비스 촉진(홍보)

⦁척도(기준, 표준) 

개발, 적용 및 확산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추가실험 가능한 

우수한 실험 및 

사례 확인 후 확산

⦁상품 및 서비스 

촉진 (홍보)

E.4 방문, 영향, 트렌드 등에 대한 

데이터 생산 및 우수한 분석 지원,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우수한 실험 및 

연구에 대한 활용 가능성 제고

⦁영향과 트렌드관련 지표 개발 및 적용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데이터 비교 및 데이터베이스 공동 분석

⦁결과 및 우수한 실험 공유

⦁지표 개발 및 적용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결과 및 우수한 

실험 공유
자료: UNESCO(2013),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Tourism Programme Action Plan 2013-2015 

[표 7-8] 목표 E와 관련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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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 관광객 관리계획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객 증대는 불가피한 실정으로 유적의 보존과 

주변 자연의 훼손을 예방하고 방문객들에게 양질의 교육적·문화적 혜택 제공을 

위하여 유적지 관광객 관리를 위한 유적지 관광 방안을 제안함

1. 관광객 관람 인원수 제한 관리 프로그램

•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분포하는 유적과 유구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훼손요인은 

크게 자연적·환경적 훼손요인과 관람활동요인 등 2가지로 구성된다. 본 

계획에서는 관람활동요인으로 인한 훼손요인 관리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함

❚ 유적지별 동시 관람 가능 최대 관광객 수

• 앞에서 살펴본 지구별 가용 공급면적 추정결과와 원단위(1인당30㎡)를 적용

하여 유적지별 동시 관람 가능 최대 관광객 수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 동시 관람 가능 최대 관광객 추정 결과 공산성의 경우 2,03명, 송산리고분군 

1,195명,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3,030명, 정림사지 988명,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8,430명, 왕궁리유적 3,293명 미륵사지 3,420명으로 추정할수 있음

• 이에 따라 유적지별 동시 관람 인원을 모니터링 하여 관광압력으로 인한 유적지 

훼손의 사전적 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함

(단위: ㎡)

구 분 유산구역 (a)

서비스 
불가능

제외 면적 
(b)

서비스 가능
추가 면적 

(c)

공급 면적 
(a – b + c)

동시 관람 
가능 관광객 

수

공주
공산성 203,100 142,170 - 60,930 2,031 

송산리고분군 16,300 3,260 22,820 35,860 1,195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606,000 515,100 - 90,900 3,030 

정림사지 15,200 2,280 16,720 29,640    988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266,200 13,310 - 252,890 8,430 

익산
왕궁리유적 123,500 49,400 24,700 98,800 3,293 

미륵사지 120,700 30,175 12,070 102,595 3,420 

[표 7-9] 지구별 가용 공급면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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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객 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즉각적인 관람객 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인 관리 체계로 단기적 시행방안과 향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방안을 동시에 제시하고자 함

• 단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 즉각적인 관람객 수 모니터링을 위하여 수용력 

분석결과에 따라 관광객 압력이 초과될 것으로 판단되는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에 유료관람권 환불 시스템 또는 자동화 입·퇴장 계측 출입구 설치를 

통해 현재 유적지 내부에 입장해 있는 관람객 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진행

－ 개찰원 및 입장관리원 : 시설물 내부 관람객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

으로 개찰원 및 입장관리원의 직접적인 계측을 통해 유적지 내부 관람객 수를 산정

－ 환불시스템 : 2015년 현재 어른기준 부소산성 2,000원, 정림사지 1,500원의 관람

료를 받고 있음. 입장시 관람료를 일정금액 징수하고 유적지 내부 스탬프 인증 및 

통합안내 어플을 통해 유적지 퇴장시 일정금액을 다시 환불해주는 시스템을 도입

－ 관람객 자동계측 : 유적지 진출입부에 관람객 수를 계측하는 장치설치를 통해 내부 

관람객들의 수를 자동으로 계측

[그림 7-2] 사물인터넷 활용 관람객 및 관광객 압력 관리 체계(안) 

• 장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IOT)기술의 발달과 이를 

이용한 각종 콘텐츠 및 시스템의 발달로 역사·문화 관람에서 스마트폰 어플과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람객 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가능함

－ 사전예약 및 안내 어플리케이션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유적지의 현재 상황(잔여 주차장 수, 대기시간, 주변 

역사·문화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관람 쾌적도 확보 및 관광객 분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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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 문화유산 관광 안내서

비스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이와 연계한 관광객 관리 프로그램을 동일콘텐츠로 묶어 

위치인식 및 첨단ICT 안내서비스를 동시 제공

❚ 예약제 시행을 통한 사전적 관광객 수요관리

• 수요 예측 결과 장기적으로 2022년까지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찾는 관광객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송산리고분군과 같은 서비스가능면적이 

작은 유적지에서는 관광객 증가로 인해 유적지의 관리 및 관광객들의 쾌적한 

관람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약제 시행을 통한 

관람객의 조정 및 관리가 필요함

－ 제주도의 거문오름의 경우 사전탐방예약을 통해 유네스코자연유산 훼손을 방지하고 있음

• 탐방 출발 시간 : 09:00~13:00 일 5회(매 정시)

• 1일 탐방인원 : 450인

• 예약 방법 : 전화예약 및 인터넷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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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객 관람 관리・제한 프로그램

❚ 관람루트 제안을 통한 동선 강제(일방통행)15)

• 유적지 관람시 관람객들간의 방향성 없는 관람으로 인해 동선 충돌 및 일부 

유적·유구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

• 관람객들의 동선 충돌로 인한 보행로 및 산책로의 훼손을 방지하고 관람 대

기열의 방향성 설정을 통해 관람객들의 체제시간 단축 도모

• 지구별 주요 유적을 설정하여 관람객들에게 코스에 대한 설명과 관람 동선을 

제시함

• 공산성 : 매표소 → 금서루 → 추정왕궁지 → 진남루 → 임류각지 → 영동루 → 토성 
→ 연지 및 만하루 → 공북루(성안마을) → 공산정(전망대) → 금서루 → 매표소

공산성 유적 코스 설명

․ 공주 공산성은 백제가 서울 한성에서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 웅진시기의 백제 왕궁으로 웅진성
이라 불리었다. 공산은 남쪽으로 공주시가와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금강의 물줄기와 접하고 성곽의 
외곽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지형적인 천연요새가 형성되어 있다.

․ 공산성 안에는 추정왕궁지를 비롯하여, 임류각지, 토성, 연지 및 만하루, 성안마을 등 백제시대의 다
양한 유적들이 남아있어, 이 코스를 통해 동아시아의 교류, 성의 공간배치, 성곽의 축성기술, 백제만
의 독특한 성의 입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 추정왕궁지 등 공산성 내에 분포하는 다수의 벽주 건물지를 통해 백제의 독특한 건축기술의 하나인 
화려한 의장건물의 초기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판축기법으로 쌓은 성벽인 공산성 토성의 모습도 함
께 관찰할 수 있다. 

․ 성과 성벽을 쌓는 판축기술 등은 동아시아에서 중국-백제-일본을 잇는 교류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데, 백제가 두 나라의 교량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의 입지 면에서 강변에 위치한 산성이 
왕궁을 방어하는 형태는 평지성과 산성의 결합이라는 백제의 전통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이다.

[그림 7-3] 공주 공산성 유적 코스

15)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홈페이지(http://www.baekje-heritage.or.kr)- 각 유적별 설명자료 
인용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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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산리 고분군 : 주차장 → 웅진백제문화역사관 → 매표소 → 무령왕릉전시관 

→ 송산리고분군 → 송산리 제1~4호분 → 송산리 방단계단형 적석유구 → 

국립공주박물관→ 주차장

－ 송산리 고분군의 경우, 관광객 증가로 인한 물리적 관광압력이 가장 우려되는 유적

지로 루트설정시 인근 국립공주박물관, 한옥마을, 문화역사관까지 동선을 넓게 설정

하여 관광객들의 체제시간의 조절이 필요함

송산리 고분군 유적 코스 설명
․ 송산리고분군은 백제왕실(웅진시대)의 능묘군으로 원래 무덤이 17기였으나 현재는 1~6호분과 무령

왕릉, 7기만 복원되어 있다.  
․ 무령왕릉은 5~7세기 제왕의 능묘의 유일한 구조를 알 수 있는 증거로, 무령왕릉의 묘지석의 장례기

록과 정지산 빈전 유적은 삼년상제와 빈전제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5~7세기 유물과 유적이다. 또한 
공주 송산리고분군은 능산리고분군까지 이어져 백제 횡혈식석실분의 전통을 보여준다. 

․ 이 코스에서는 동아시아 능묘의 교류, 독특한 백제만의 고분형태, 그리고 능묘의 입지특성을 관찰할 
수 있다. 송산리고분군의 능묘를 통해서 무덤의 형태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며, 무령왕릉은 동아시
아 왕릉 중 무덤에 묻혀있는 피장자가 정확한 유일한 사례이다.

․ 또한 송산리고분군은 도성의 외부에 입지하는 경외장묘문화를 통해 도성과 능묘구역의 공간배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능묘의 형태와 구조 그리고 경외장묘 문화 등을 통해 중국-백제-일본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장묘문화의 교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 송산리고분군 6호분에서 발견된 벽화고분은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만 확인되는 것으로 우아한 백제 
예술의 진수를 보여준다. 게다가 능선에 위치하는 능묘의 입지는 풍수사상이 가미된 산을 등지고 평
원을 바라보는 입지적 독특성을 갖는데, 도시의 내부 평지에 입지한 이전 시기 한반도의 왕릉들과는 
달리 새로운 계획 하에 조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7-4] 송산리 고분군 유적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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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 공방시설 → 연지 → 대형건물지 → 석곽창고 → 

서문 → 서복사지 → 낙화암 → 사자루 → 수혈거주지 → 태자골숲길 → 토성 

→ 정문(매표소)

－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은 연접유적지로 두 개 유적지를 하나의 동선으로 구성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유적 코스 설명
․ 부여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은 백제 사비시기 왕궁의 위치로 부여의 현 시가지 북편에 위치한다. 
․ 부여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부소산 정상에 축조되었으며, 서쪽으로는 백마강을 끼고 있다. 계곡을 품

으면서 외곽을 두르는 백제시대 성벽과 더불어 통일신라와 조선시대 성벽도 함께 구성되어 있다. 
․ 관북리유적에는 왕궁을 대표하는 대형건물지를 비롯하여 공방시설, 연지, 석곽창고, 와적기단 등이 남

아 있으며, 부소산성은 백제시대 토성을 비롯하여 낙화암, 수혈주거지, 태자골숲길 등이 남아 있다. 
이 유적 코스에서는 동아시아의 교류, 왕궁 및 성의 공간배치, 성곽의 축성기술, 기단 건축기술, 백제
만의 성 입지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 관북리 유적을 중심으로 부소산성, 정림사지 및 궁남지 등을 통해 백제 사비시대 도성 내의 도시계획
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도성의 내부 공간배치의 관계 중에서 왕궁터의 입지와 왕궁터를 구성하는 
시설물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건물에 적용된 기단과 초석 등의 하부구조 및 기와는 백제 목조건축물의 건축기술을 엿볼 수 
있다. 부소산성도 도성 내 공간배치의 한 요소로 파악되는데, 후원과 비상시 배후산성의 역할을 담당
하였다. 

․ 부소산성은 판축성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도성의 공간배치, 토목건축기술, 판축성벽은 중국-백
제-일본 등 동아시아 교류의 한 증거물이 된다. 부소산성은 공산성과 마찬가지로 금강 변에 위치하면
서 백제의 도성 입지 형태를 알 수 있는 독특한 백제 유산이다.

[그림 7-5] 부여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유적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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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림사지 : 매표소 → 연지 → 정림사지 5층석탑 → 서편건물지 → 강당지 

→ 북승방지 → 정림사지 박물관 → 매표소

정림사지 유적 코스 설명

․ 이 유적코스에서는 사찰의 가람배치, 백제만의 독특한 의장기술 및 와적기단, 석탑의 건축기술, 도성 

공간배치 등을 엿볼 수 있다.

․ 정림사지는 사찰내 1탑 1금당 그리고 강당으로 이우러진 사찰구조로 이는 동아시아 사찰문화의 독보

적인 모습이며 5층석탑은 백제 석탑 건축기술의 증거로 백제인들은 석탑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건

축하였다. 

․ 정림사지는 왕궁지를 중심으로 남북대로 상의 동측에 위치하며, 궁남지와 더불어 도성내 공간배치의 

주요시설 중 하나로 백제 사회에 미쳤던 불교의 막대한 영향력을 증언한다. 또한 사찰 내 1탑 1금당 

가람배치는 동아시아 불교 교류의 뚜렷한 증거라 할 수 있으며, 정림사지 석탑에 적용한 석탑 건축 

기술(비례의 완벽성)은 동아시아에서 백제의 독창적 기술을 보여준다.

[그림 7-6] 부여 정림사지 유적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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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산리 고분군(나성) : 매표소 → 백제왕릉원 → 의자대왕단비 → 능산리동

하총(모형) → 능산리전시관 → 능사 → 나성 → 매표소

능산리 고분군 유적 코스 설명
․ 능산리 왕릉들은 웅진시대와 사비시대를 거치며 완성된 백제 석실분의 정점을 보여주며, 능산리고분

군 1호분에서 발견된 벽화고분은 우아한 백제 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사례이다. 
․ 부여 능산리고분군과 나성에는 백제왕릉원을 비롯한 의자대왕단비, 능사, 나성 등의 유적이 남아있으

며, 이 유적코스에서는 동아시아의 교류, 도성과 능묘 및 외곽성의 공간배치, 성곽의 축성기술, 백제
만의 독특한 고분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 능산리고분군은 공주 송산리고분군과 마찬가지로 왕실무덤의 형태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건축기술
의 산물로 횡혈식석실분의 천장형태의 발전단계인 볼트형→육각형→사각형의 변화를 모두 볼 수 있으
며, 외곽성인 나성 밖에 능묘를 배치하는 경외장묘배치를 확인할 수 있다. 나성은 도성의 외곽성으로 
평지와 산지에 각각 다른 축성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성벽판축기술의 내부 단면
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유적이다. 

․ 능산리 왕릉들은 동시기 중국에서 유행하던 능묘의 구조와 기술 및 벽화 등을 백제에서 수용하고 발
전시켰음을 보여주는데, 백제의 정결한 횡혈식 석실분은 동아시아 석실분의 완성형으로 일본 등 주변
국가 석실분의 모범이 되었으며, 중국 남조의 문화인 사신도 고분벽화, 고구려 사신도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능묘 입지의 풍수사상은 백제 묘지 선정의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금강을 이용한 서쪽과 
남쪽의 자연방어와 북쪽과 동쪽의 성곽방어는 자연지형을 이용하는 백제의 특성을 보여준다. 여기에 
나성의 평지와 산지를 이용하는 외곽성의 구축은 백제 유일의 특성이다.

[그림 7-7] 부여 능산리 고분군(나성) 유적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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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궁리 유적 : 주차장 → 동궁장 → 후원 → 건물지 → 왕궁리 오층석탑 → 

금당터 → 배수로 → 대형건물터 → 왕궁리유적 전시관 → 주차장

왕궁리 유적 코스 설명

․ 왕궁리 유적 코스에서는 동아시아의 교류, 백제만의 독특한 의장기술 및 와적기단, 왕궁내 공간배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익산 왕궁리유적은 백제의 별궁유적이며 전조후원형 구조로 5~7세기 동아시아 궁궐의 내부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며, 남북과 동서길이가 2:1인데 왕궁은 전체적으로 2:1 또는 1:1의 비례를 염두에 두

고 치밀하게 설계되었다. 왕궁의 남측에 중요 생활공간을 배치하고, 북쪽에 후원을 두는 구조는 전조

후원형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일본의 고대 왕궁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 와적기단의 경우에는 건물의 기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으로 백제의 독특한 건축구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위치한 공주, 부여, 익산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그림 7-8] 익산 왕궁리 유적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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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륵사지 : 매표소 → 유물전시관 → 미륵사지 당간지주 → 서원석탑 → 북

승방지 → 강당지 → 금당지 → 동원석탑 → 목탑지 → 회랑지 → 연못 → 

매표소

미륵사지 유적 코스 설명

․ 백제는 1탑 1금당의 사찰구조를 바탕으로 불교의 미륵신앙을 구현하기 위해 <3탑-3금당>이라는 독

특한 사찰구조로 미륵사를 만들었는데, 고대 백제인들의 신념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미륵사지 내에

는 미륵사지 석탑을 비롯하여 미륵사지 당간지주, 북승방지, 강당지, 목탑지, 회랑지, 연못 등의 유적

이 남아있으며, 이 유적 코스에서는 동아시아의 교류, 사찰의 가람배치, 석탑의 건축기술, 백제만의 

독특한 의장기술 등을 엿볼 수 있다.

․ 익산 미륵사지는 동원, 서원, 중원 각각에 1탑 1금당배치라는 사찰의 기본 공간배치인 가람배치를 

적용한 사찰로 1탑-1금당-강당으로 이루어진 사찰구조는 동아시아 사찰의 기본 형태로 불교 교류의 

증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1탑 1금당의 3원배치는 백제에서만 볼 수 있는 사찰 배치방식으로 백제

의 독보적인 것이다. 또한 백제인들은 석탑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건축하였는데, 화재에 취약하

고 내구성이 약한 목탑의 약점을 극복한 것으로 정제와 우아함의 상징인 미륵사지의 석탑은 백제 석

조 건축기술의 절정을 보여준다.

[그림 7-9] 익산 미륵사지 유적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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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관람활동 감시 시스템

• 유적지 내 주요 관람동선이나 문화재, 유구 주변에 무인 감시시스템을 구축

하여 관광객들의 관람으로 인한 인위적 훼손을 감시하고 관광객들의 점적 집

중으로 인한 문화유적의 훼손 예방

－ CCTV : 감시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유적지 내부 대표 유물 근처에 

CCTV 설치를 통해 유물과 관람 관광객들의 분포를 확인

－ 사물인터넷(IOT) 감시 시스템 :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 및 스마트 감시시스템을 

관람객들의 이동동선을 감시하고 유물 인근으로 접근 시, 안내방송을 통해 접근 및 

이동 경고 실시

[그림 7-10] 스마트 감시시스템

                  출처 : http://www.boannews.com/plan/plan_view.asp?idx=5142



144

Ⅶ.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지구별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 각 지구별 현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별 관광객 관리 계획을 제시함

구 분 세부 내용

공통 사항

․ 유적지별 동시 관람 가능 최대 관광객 수 제한
․ 관람객 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어플리캐이션을 통한 관광해설 기능 제공
․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관람정보 제공
․ 예약제 시행을 통한 사전적 관광객 수요 관리
․ 관람루트 제안을 통한 관광객 이동 동선 강제(일방통행)
․ 무인 관람활동 감시시스템

공주

공산성

․ 유산 해설 기능 강화: 안내 시설 보수, 해설 인력 확충 등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내실화
․ 안전조치 강화: 산성 내부 및 성곽주변 낭떠러지 구간 등 안전시설 보완, 안전

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 등
․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송산리고분군과 셔틀버스 연계방안 검토
․ 관람시간별 추천 코스 제공
․ 장애인 관람 조건 개선: 리프트 시설, 전동 휠체어 배치

송산리고분군

․ 주변 전시관 기능 및 역할 부여 :웅진백제역사관, 모형전시관 안내·교육·서비
스 ·콘텐츠 강화를 통한 공주시 관광중심지로 조성

․ 유적지구 통합 관광 코스 제안: 국립공주 박물관, 웅진 백제역사관, 모형전시관 
까지 공간범위 확대하여 관광코스 제공

․ 자원봉사자 및 사회적 기업 참여를 통한 콘텐츠 확보(수문병, 백제병사)
․ 스마트 폰 등 IT기기를 활용한 해설 서비스 효율성 제고
․ 공공주자창 확보 및 인근 유적과 연계, 체험프로그램 등 콘텐츠 확보
․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한 유적지 입장 대기 시간 안내 및 수용가능 관광

객 모니터링 우선시행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 단체 관광객 집중 시 대응방안 수립(50인 이상 단체관광 1일이전 예약)
․ 부여 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주차장 확보 및 불법주차 관리
․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내 토성 개방 구간 훼손 방지 방안 마련
․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내 샛길 통행 제한
․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관람시간별 추천 코스 마련

정림사지
․ 정림사지 현장 해설 및 안내 강화
․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부소산성과 셔틀버스 연계방안 검토
․ 관람객 자동계측 시설 및 주차장 잔여 공간 안내 시설 설치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 능산리고분군의 유산해설 기능 대폭 강화
․ 능산리고분군 진입 안전조치 강화
․ 안내 책자에 관광코스 제시, 효율적 관광동선 확보 및 관광객 안정성 확보

익산

왕궁리유적

․ 안내표지판 중심의 해설 서비스를 인적 해설 서비스로 전환
․ 왕궁리 5층 석탑 보호 강화를 위한 펜스 설치(필요시)
․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매점 등)
․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
․ 유적전시관 관광압력 대응 체험콘텐츠 확보

미륵사지

․ 가상시뮬레이션 시스템등을 통한 시각적 전달 콘텐츠 구축
․ 보수과정 관광상품으로 개발, 체험프로그램 제공
․ 내부 탐방로 정비 및 방문객 동선 정비
․ 스토리텔링 및 캐릭토리이움을 통한 소통가능한 콘텐츠 개발
․ 내부 공간 나무식재 또는 외부 숲길데크 조성
․ 동선 제시를 통한 관람 방향 제시

[표 7-10] 각 지구별 물리적 관광수용력 관리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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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주지구

가) 공산성

❚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 공산성에 대한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결과 향후 관광객이 증가하여도 공산성의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됨

• 공산성의 주요 백제역사유적은 성곽, 추정 왕궁지 및 건물터 등인데 지상 

유물이 없어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훼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산성 내 주요 이동로(폭 3∼4m) 및 성곽 정상부(폭 1m 내외)는 대

부분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어 관광객 증가로 인한 답압 상승 및 

훼손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판단됨

• 관광객의 주요 관광행동은 공산성 내부의 이동로나 성곽을 따라 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현상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됨

[추정 왕궁지] [백제 건물지] [왕궁 부속시설 지구]

[벽돌 이동로] [콘크리트 포장 이동로] [성곽 상층부]

[그림 7-11] 공산성 현황

❚ 관광객 관리계획

• 공산성은 관광객 수 관리 보다는 관광객들에게 공산성이 보유하고 있는 백제

역사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 관광객들의 방문 편의를 제고

하기 위하여 어떤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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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현재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안내 시설을 보수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공산성에 대한 유산해설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주차장 부근의 공주시 관광 안내소가 위치해 있고, 공산성 내부에는 종합안내소, 

문화관광해설사 집 등이 있으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공산성 내부에 공산성 백제역사유적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설명하고 안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예약 또는 현장 신청을 통해 해설을 원하는 관광객들

에게 충분한 해설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관광안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해설 기능제공 필요,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 사업단에서 추진중에 있음)

[공주시 관광 안내소] [문화관광해설사 집] [종합 안내소]

[그림 7-12] 공산성 안내 시설

• 공산성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공산성 백제

역사유적에 대한 관광객들의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체험 프로그램이 특별한 설명이나 안내 없이 관광객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야 하는 상황이라 백제역사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

－ 유산 해설사 등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Hi-Touch 百濟 프로그램은 아직 충분한 

참여 수요를 확보하고 있지 못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구분 세부 내용

운영 기간 2014년 9월∼11월

운영 일시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전 10:00∼12:00, 13:00∼15:00)

주요

프로그램

문화교육: 문화재 발굴조사와 공산성, 교과서 속 우리고장 문화재

발굴조사 체험: 백제 성벽 다지기, 백제 건물지 발굴하기, 백제 집 만들기, 탁본 등

지표조사 체험: 공산성에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라, 기와에도 암수가 있다

[표 7-11] 공산성 Hi-Touch 百濟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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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병영 체험] [옥사 체험] [백제문화 체험]

[발굴 조사 체험] [활쏘기 체험] [의상 체험]

[그림 7-13] 공산성 체험 프로그램

• 성곽구간 중 상대적으로 훼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콘크리트 포장을 진행하는 

대신 관광객 집중시 우회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훼손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산성 성곽 중 석축구간 일부와 토성구간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아 

콘크리트 포장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훼손 가능성이 있음

－ 관광객이 증가하여 이들 구간에 대한 훼손 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관광객이 분산될 

수 있도록 우회 루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훼손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음

[석축 성곽 비포장 구간] [비포장 성곽 구간] [토성 성곽로]

[그림 7-14] 공산성 내부 비포장 성곽 부분

• 공산성 내부 및 성곽주변 낭떠러지 구간 등에 대한 안전시설, 경고 등의 조

치를 보완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석축 성곽로 및 내부 이동로 주변 급경사면에 주의 안내 및 펜스 등을 설치하여 관

람객들의 안전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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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이동로 주변 급경사면] [석축 성곽로] [토성 성곽로]

[그림 7-15] 공산성 내부 급경사면

• 공산성을 방문하는 관광객 편의 제고를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음. 만약 주차장 추가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송산리고분군과의 셔틀버스 

운행 등으로 주차장 혼잡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산성 주차장은 주변 통행도로와 인접해 있는데 주차장이 협소(대형 11대, 소형 

23대, 장애인 2대)하여 주차장 혼잡시 주변 정체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음

－ 공산성 부근에 제2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송산리고분군을 먼저 

방문한 후 공산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등을 도입함

• 향후 관광객이 증가하여 혼잡이 발생할 경우 관람시간별 추천 코스(예: 30분 

코스, 60분 코스 등)를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관광객 혼잡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공산성의 경우 진입로 경사가 가파르고 성곽능선으로 인한 장애인의 관람 조건이 

좋지 않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관람

여건 개선을 위하여 진입로 입구~공산성 입구까지 리프트 시설설치나 전동 휠체어의 

배치가 필요함

[공산성 진입로] [공산성 주차장]

[그림 7-16] 공산성 진입로 및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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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송산리고분군

❚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 송산리고분군에 대한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결과 관광객이 30%이상 증가

하면 관광수용력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백제역사유적 지구 중 관광수용력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송산리고분군의 주요 백제역사유적은 왕릉으로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전혀 

개방되고 있지 않으며 지상 유물도 없어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주요 자원 

훼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송산리고분군 진입로 및 고분군 내 주요 이동로(폭 5m 내외)는 모두 

석재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어 관광객 증가로 인한 답압 상승 및 훼손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백제시대를 설명하는 웅진백제역사관과 송산리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는 송산리고분군 모형전시관에 관광객들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고분군 밀집지역에서는 이동로를 따라 선형의 관광 행태가 형성

되므로 세계유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관광객의 주요 관광행동은 공산성 내부의 이동로나 성곽을 따라 선형으로 이

루어지고 있고 고분군 지역은 이동로 외에는 진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현상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됨

[고분군 입구] [고분군 내 이동로] [고분군 내 이동로]

[고분군 내 이동로] [폐쇄된 왕릉] [출입 금지 경고문]

[그림 7-17] 송산리고분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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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 관리 방안

• 송산리고분군은 공산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주차장, 진입로 등)가 

양호하고 충분한 안내 및 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공주시 백제역사유적 

관광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우선 웅진백제역사관과 송산리고분군 모형전시관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여 차별화된 안내 및 해설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함

－ 웅진백제역사관은 웅진 백제시대 전반 및 공주시 관광에 대한 전시를, 송산리고분군 

모형 전시관은 송산리고분군 왕릉 및 출토 유물 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각 시설별로 핵심적인 콘텐츠를 보완하고 전시 및 해설 내용을 배타적으로 설정하여 

관광객들이 각각의 전시 및 안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각 시설에서 운영중인 인적 해설 서비스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 

전문 해설 인력 등을 양성·확충할 필요가 있음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시 고분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유산구역을 설정

하였는데, 관광객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면 국립공주 박물관, 웅진백제역사관, 

송산리 고분군 매표소, 송산리고분군 모형전시관 등까지 공간 범위를 확대하여 

물리적 관광객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송산리 고분군에서 가장 먼저 관광객 증가로 인한 관광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앞서 

제시한 유적지 관람 루트를 통한 관람객들의 이동동선 강제(일방통행)의 시행이 필

요함

－ 유적지 관람 루트(예) : 주차장 → 웅진백제문화역사관 → 매표소 → 무령왕릉전시관 

→ 송산리고분군 → 송산리 제1~4호분 → 송산리 방단계단형 적석유구 → 국립공주

박물관→ 주차장

• 지역 자원봉사자 및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통해 백제 수문병 재현 프로그램등

을 기획,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전달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 또한 필요함

－ 백제 캐릭터 및 콘텐츠는 관람객들의 이동동선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관광객 관리차원과 지역민 일자리 창출 및 자긍심 고취 등 여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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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8] 수원화성 자원봉사 사례

[웅진백제역사관] [웅진백제역사관] [웅진백제역사관]

[송산리고분군 모형 전시관] [송산리고분군 모형 전시관] [송산리고분군 모형 전시관]

[그림 7-19] 웅진백제역사관 및 송산리고분군 모형 전시관

• 스마트 폰 등 IT기기를 활용한 해설 서비스 등의 실효성을 점검하여 이해하기 

쉽고 편리한 서비스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관광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최신 트렌드(사물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부응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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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스토리텔링 방식의 해설 서비스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및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웅진백제역사관 안내] [스마트가이드] [무령왕릉 스토리텔링 서비스]

[그림 7-20] 웅진백제역사관 및 송산리고분군 모형 전시관

• 송산리고분군이 공주시 백제역사유적 관광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주차장의 확보 및 주차장, 문화역사관·송산리 고분군 입구 광장

에서의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거점공간으로서의 기능부여가 필요함

－ 성수기 예상되는 공산성의 주차장 혼잡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산성을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등 편의 제고 프로그램을 검토함

－ 또한 주변 공주국립박물관, 곰나루 관광지 등 백제관련 관광지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연장하고 백제역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

• 관광객 관리 공통 추진 내용인 최신 기술(사물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

션)을 적용한 관광객 관리방안을 송산리 고분군에 우선 추진하여 관람객들에

게 입장대기시간 안내 및 주변 유적으로의 유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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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여지구

가)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 관북리 유적 및 부소산성에 대한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결과 향후 관광객이 

70% 이상 증가하면 관북리 유적 및 부소산성의 물리적 관광 수용력을 초과할 것

으로 예상됨

•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의 주요 백제역사유적은 부소산성, 관북리 지역의 백제 

건물터 등인데 지상 유물이 없어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훼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부소산성 및 관북리 유적 지구 내 이동로(폭 2∼3m)는 대부분 석판이나 벽돌로 

포장되어 있어 관광객 증가로 인한 답압 상승 및 훼손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7-21] 관북리 유적(상) 및 부소산성(하) 현황

• 부소산성 관광객의 주요 관광행동은 부소산성 내부 이동로를 따라 선형으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현상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됨

• 관광객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낙화암, 고란사 등은 유산구역이 아니라 

완충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세계유산에 대한 훼손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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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북리 유적 지구 역시 이동로를 따라 선형으로 관광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장소의 관광객 집중 현상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됨

❚ 관광객 관리 방안

• 관북리 유적 및 부소산성의 경우 관광객 수 관리 보다는 관광객들에게 관북리 

유적 및 부소산성이 보유하고 있는 백제역사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인한 훼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의 주차장 및 광장은 부여군 관광의 중심지역할을 수

행하고 있으며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객 집중 시 일시적인 수용력 문제가 발

생할 것으로 비상시 압력 대응방안은 수립이 필요함

－ 50인 이상의 단체 관광은 반드시 최소 1일전 예약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입장

시간 및 체제 시간 조절을 통해 유적지의 단체관광으로 인한 관광압력 발생 대응 

방안 필요

• 주변으로 부여군 관광지 및 맛집, 관광시설 등이 집적화 되어 있어 향후 

관광객 증대 시, 유적지 인근 가로들에서 주차난 및 불법주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가인 주차장 설치 및 불법주차 방지를 위환 주차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함

• 우선 현재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안내 시설을 보수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관북리 유적 및 부소산성에 대한 유산해설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주차장 부근의 부여군 종합 관광안내소가 위치해 있고, 부소산성 내부에는 

문화유산해설사의 집 등이 있는데, 부여군 종합 관광안내소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시설 및 인력을 수행하나 부소산성 내 시설은 활성화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부소산성 내부에 부소산성 백제역사유적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설명하고 안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상주하여 예약 또는 현장 신청을 통해 해설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해설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또한 현재 해설 및 안내와 관련한 시설 및 인력이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관북리 

유적에 대해서도 안내판 이외의 효과적인 해설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부여군 종합 관광안내소는 부여군 백제역사유적 관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및 루트 등에 대한 정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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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종합 관광안내소] [부여군 종합 관광안내소] [부소산성 매표소]

[부소산성 수혈건물지 자료관] [부소산성 문화관광해설사 집] [부소산성 문화관광해설사 집]

[그림 7-22] 부여군 종합 관광안내소 및 부소산성 안내 시설

• 부소산성 내 토성 개방을 확대할 경우 일시에 많은 관광객이 집중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 탐방 인원 증대 등 자원관리 방안과 함께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토성에 대한 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문화유산해설사 동행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해설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그림 7-23] 부소산성 내 토성 구간

• 부소산성 내 조성된 일부 샛길에 대한 통행을 단계적으로 관리하여 관광객 

증가로 인한 산책로 훼손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유도함

－ 관광객들의 이동이 많은 샛길의 경우 토양이 벗겨지고 나무 뿌리가 노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관광객들이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자연을 보호

하고 관광객들의 안전사고도 예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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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4] 부소산성 내 샛길

• 향후 부소산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혼잡이 발생할 경우 관람시간별 

추천 코스(예: 60분 코스, 90분 코스 등)를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관광객 혼

잡이 최소화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나) 정림사지

❚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 정림사지에 대한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결과 향후 관광객이 증가하여도 

정림사지의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됨

• 정림사지의 주요 백제역사유적은 5층 석탑과 정림사 터 등인데 펜스 설치로 

인해 5층 석탑에 대한 관광객의 직접적인 접촉 등은 불가능하며, 석탑 외에 

지상 유물은 없어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주요 자원 훼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정림사지는 5층 석탑을 중심으로 개방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에 관광객이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정림사지 입구에서 관찰이 가능함. 이 경우 정림사지 

박물관 등 대안 시설을 먼저 관람하는 등 관광활동을 조정하여 관광객 스스로 

혼잡상황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임

－ 혼잡에 대한 대응적 행동으로 이용회피(displacement)가 있음. 이용회피는 탐방밀도가 

증가하게 되면 탐방객들은 불만족을 느끼며,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활동 유형을 변경

하거나 저밀도 탐방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임(국립공원연구원, 2007)

－ 이용회피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에서 고밀도 지역에서 혼잡을 지각하게 되면 저밀도 

지역으로 휴양행동을 회피하는 현상이 확인되었음

•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청시 정림사지 지역만 유산구역으로 설정하였는데, 관

광객들의 동선을 고려하면 진입로 및 정림사지 박물관까지 공간적 범위를 확

대하여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진입로 및 정림사지 박물관 지역은 유산구역과 하나의 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들 면적까지를 포함한 물리적 관광수용력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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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에서 바라본 정림사지] [정림사지 5층 석탑] [정림사 터 진입금지 안내판]

[정림사지 내 통행로] [정림사지 내 데크] [정림사지 입구 및 박물관]

[그림 7-25] 정림사지 현황

❚ 관광객 관리 방안

• 정림사지에 대한 현장의 해설 및 안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확충 및 안내

시설 보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정림사지 현장에서의 안내는 유물에 설치된 안내판이 전부이며 문화유산해설사 

등 인력 해설 서비스는 충분히 안내되고 있지 않음

－ 정림사지 박물관에서는 10명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무료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설 인력은 1명 수준임

－ 현장성 있는 정림사지에서 충분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들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정림사지 안내판] [문화유산해설 서비스] [문화유산해설 서비스]

[그림 7-26] 정림사지 안내 서비스



158

Ⅶ.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 정림사지를 방문하는 관광객 편의 제고를 위해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함. 

만약 주차장 추가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인근 부소산성 방문자들을 위한 셔틀

버스 운행 등으로 주차장 혼잡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림사지 주차장은 현재에도 혼잡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며 주차장 출입문 외부 

부분에도 상시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정림사지 부근에 추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부소산성을 먼저 방문한 후 

정림사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등을 검토함

[정림사지 주차장] [정림사지 주차장 외부 주차 차량]

[그림 7-27] 정림사지 주차장

• 정림사지 입구에서 정림사지 및 정림사지 박물관 혼잡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광객들이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사물인터넷 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림사지 매표소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정림사지 

5층 석탑 지역과 정림사지 박물관의 관광객 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함(주차장 주차 가능 

차량 수 표시 서비스와 유사함)

－ 정림사지 5층 석탑 진출입 통로인 2곳에 센서를 설치하고 정림사지 박물관 입구에도 

센서를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각 지구의 대략적인 관광객 수를 집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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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에 대한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결과 향후 관광객이 

증가하여도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의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됨

• 능산리고분군의 주요 백제역사유적은 왕릉으로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전혀 

개방되고 있지 않으며 지상 유물도 없어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주요 자원 

훼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능산리고분군 내 이동로(폭 약 3m)는 모두 석재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어 관광객 증가로 인한 답압 상승 및 훼손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능산리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는 능산리고분군 전시관에 

관광객들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고분군 밀집지역에서는 이동로를 

따라 선형의 관광행태가 형성되므로 세계유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나성의 경우 선형을 이루는 유산자원으로 관광객들의 탐방활동이 거의 이루

어지지 않으므로 물리적 관광수용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7-28] 능산리고분군(상) 및 나성(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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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 관리 방안

• 우선 능산리고분군 전시관에서의 유산해설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능산리고분군 전시관에 유산해설 서비스 안내는 있으나 실제 서비스가 활성화 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능산리고분군 전시관에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설명하고 

안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상주하여 예약 또는 현장 신청을 통해 해설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해설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그림 7-29] 능산리고분군 전시관

• 차량으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능산리고분군 

진입로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능산리고분군 주차장은 2차선 도로와 연접하고 있어 관광객이 증가하는 성수기, 대형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들이 증가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차량들이 안전하게 능산리고분군 주차장을 진출입할 수 있도록 신호등 등 

안전 시설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능산리고분군과 나성의 연접으로 인해 관람 동선이 불규칙하여 관광객들의 

관람 효율성이 떨어짐. 두 유적지의 관광루트를 유적지 안내 책자를 통해 알리고 

동선을 유도하고 안내하여 백제 유적의 OUV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능산리 고분군과 나성의 연결 구간에 수로에 의한 단차 발생으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것으로 우려되는 바, 코스에 따른 이동 동선 확보로 안전상 문제의 

해결 또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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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지구

가) 왕궁리 유적

❚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결과 향후 관광객이 증가하여도 왕궁리 유적의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됨

• 왕궁리 유적의 주요 백제역사유적은 왕궁터 내 다양한 건물지, 5층 석탑 등인데 

5층 석탑에 대한 관광객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변보다 지형을 

높게 형성하였으며, 석탑 외에 지상 유물은 없어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주요 자원 훼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5층 석탑] [안내판 및 건물지] [콘크리트 포장된 건물지]

[유적 내 건물지 이외 공간] [유적 내 건물지 이외 공간] [발굴 진행 구역-통제 구역]

[그림 7-30] 왕궁리 유적 현황

• 왕궁리 유적 내 5층 석탑 및 건물지 이외의 공간은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면적이 상당히 넓어 관광객 탐방 및 증가로 인한 훼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왕궁리 유적의 절반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발굴이 진행중인데, 

이곳에 대해서는 관광객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어 미발굴 유적에 대한 훼손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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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 관광객 관리 방안

• 왕궁리 유적의 경우 관광객 수 관리 보다는 관광객들에게 왕궁리 유적이 

보유하고 있는 백제역사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 어떻게 

관광객들의 방문 편의를 제고할 것인지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현재 안내표지판 중심 해설 서비스를 인적 해설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는 등 유산해설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왕궁리 유적에 대한 전시 및 해설은 주로 왕궁리 유적 전시관에서 이루어지고, 

왕궁리 유적 현장에는 안내도 및 안내판 중심의 해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왕궁리 유적 현장에서 백제역사유적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설명하고 안내할 수 

있는 인력이 상주하여 예약 또는 현장 신청을 통해 해설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해설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왕궁리 유적 안내도] [왕궁리 유적 전시관] [오디오 가이드 어플]

[그림 7-31] 왕궁리 유적 안내 서비스

• 왕궁리 5층 석탑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정림사지 5층 석탑과 같이 

석탑 보호를 위해 관광객 접근을 제한하는 펜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 왕궁리 유적의 경우 물리적 관광수용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보다 엄격한 

세계유산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 5층 석탑에 대한 관광객의 

직접적인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음

• 왕궁리 유적이 상업시설과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들

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편의시설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왕궁리 유적 전시관은 대부분 왕궁리 유적에 대한 전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음. 

관광객들의 편의 및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점, 식음료 판매점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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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궁리 유적에 대한 대중교통 접근성을 제고하여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

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왕궁리 유적이 도심과 격리되어 있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됨

－ 다양한 경로를 이용하여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유적전시관 내부 면적이 협소하여 관광객들이 집중될 경우 관광압력으로 인

한 관람대기시간이 발생할 것으로 콘텐츠를 통한 즐길거리 확보가 필요함

－ 주차장과 유적전시관 사이 광장공간에 현재 소수의 전통체험 시설만이 존재하고 있어 

광장공간을 활용하여 대기시간 및 휴게시간동안 백제 유적들과 역사를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안내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필요

나) 미륵사지

❚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 미륵사지에 대한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결과 향후 관광객이 증가하여도 

미륵사지의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됨

• 미륵사지의 주요 백제역사유적은 미륵사지 내 여러 건물지, 미륵사지 석탑 

등인데 현재 지상 유물이 없어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훼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미륵사지 유물에 대한 전시는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에서 이루어지며 무너진 상태로 

남아있던 석탑은 복원중에 있음

• 미륵사지 내 건물지 이외의 공간은 토양이나 잔디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당히 넓은 공간을 형성하고 있어 관광객 탐방 및 증가로 인한 훼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미륵사지 내 이동로는 대부분 흙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에는 벽돌 포장, 

목재 데크를 설치하여 토양 훼손 가능성도 낮음

• 관광객의 주요 관광행동은 미륵사지 내부의 이동로를 따라 선형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특정 장소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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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 새롭게 만들어진 석탑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엄격한 

관점에서 보면 유산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세계유산과 같은 수준에서 

자원을 보호해야 하는 부담은 없음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 [미륵사지 내부]

[미륵사지 내부 이동로] [미륵사지 건물지]

[그림 7-32] 미륵사지 내부 현황

❚ 관광객 관리 방안

• 미륵사지의 경우 관광객 수 관리 보다는 관광객들에게 미륵사지가 보유하고 

있는 백제역사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 미륵사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미륵사지 내 건물지 등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관광객들

에게 미륵사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미륵사지 5층석탑은 국사책(역사책)에 항상 소개되는 국보문화재로 이를 관람

하기 위한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을 것이나 2017년까지 보수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관람하기 어려운 실정임

－ 가상시뮬레이션(VR)시스템 등을 통한 시각적 전달과 보수과정을 관광상품으로 개

발하여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보수과정을 교육·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구

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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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이 없는 유적지 전경] [보수가 진행중인 미륵사지5층석탑] [유적지내 연못]

•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는 실존 유물들의 부재로 인해 찾은 관광객들에게 피

부에 닿는 공감가능한 다양한 스토리텔링 및 캐릭토리움을 통한 콘텐츠들을 

통해 관람객들과 백제가 소통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무왕과 선화공주의 사랑이야기 등의 스토리텔링을 가미 역사 이외의 새로운 매력성 

확보가 필요하며 유적지내 연못을 활용 소규모 식생(연꽃)공원을 조성으로 유적지

내 부족한 휴게공간 조성이 필요함

• 미륵사지 전반적으로 나무 식재 공간이 작아 무더운 날씨 및 햇빛으로 인해 

관람객들의 관람 만족도가 떨어짐

－ 내부 공간 나무식재 또는 외부 숲길데크 조성을 통한 쾌적한 관람로 조성이 필요함

• 다음으로 미륵사지 내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 관광객들의 동선 등을 

설정하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재 재현된 미륵사지 석탑과 복원중인 미륵사지 석탑을 잇는 선의 뒷부분은 체계

적인 정비 및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상대적으로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사고도 예방할 필요가 있음

[그림 7-33] 미륵사지 내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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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의 필요성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인해 방문객이 증가할 경우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

지하고 보존하는 동시에 방문객의 경험과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관리방

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노력이 필요함

• 방문객 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등재 신청 문화유산의 물

리적 관광수용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 계획을 마련할 필

요가 있음

❚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방법

• 본 계획에서는 여러 관광수용력 중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에 초점을 맞추었

는데, 1년 중 가장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는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과 실

제 등재 신청 지구별 공급가능 면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음

－ 지구별 연간 관광객 수에 최대일 집중율과 동시 체재율을 적용하여 최대시 관광객 

수를 추정한 후 1인당 적정면적을 적용하여 연간 최대시 필요면적(A)을 추정함

－ 지구별 유산구역 중 숲과 같이 방문객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하는 한편 유

산구역과 접하여 하나의 단지 형태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역은 포함하여 실제 

공급가능 면적(B)을 추정함

• 연간 최대시 필요면적(A)과 실제 공급가능 면적(B)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각 

지구별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평가함

[그림 8-1]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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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결 론

❚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결과

•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물리적 수용력 평가 결과 공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및 나성,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는 방문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에 상관

없이 물리적 관광수용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송산리고분군,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은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송산리고분군은 관광객 수 증가율이 30% 이상이 되면,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은 

관광객 수 증가율이 70% 이상이 되면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됨

구 분
관광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공주
공산성 0.507 0.549 0.592 0.634 0.676 0.718 0.761 0.803 0.845

송산리고분군 0.993 1.075 1.158 1.241 1.324 1.406 1.489 1.572 1.654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0.738 0.799 0.861 0.922 0.984 1.045 1.107 1.168 1.230

정림사지 0.476 0.516 0.555 0.595 0.635 0.674 0.714 0.754 0.793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0.026 0.029 0.031 0.033 0.035 0.037 0.040 0.042 0.044

익산
왕궁리유적 0.248 0.269 0.290 0.310 0.331 0.352 0.372 0.393 0.414

미륵사지 0.420 0.455 0.490 0.525 0.560 0.595 0.630 0.665 0.700

[표 8-1]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결과



171

❚ 백제역사유적지구 물리적 관광수용력 관리 방안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관광수용력 관리 역시 교육·홍보·정보, 지역 관리, 가격, 

행위 제한 등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국립공원연구원, 2007)

단계
관리 

대안
세부 내용 장단점

1단계
교육,
홍보,
정보

⦁양질의 정보 제공(홈페이지, 광역정보체계 및 모바일 환경)

  - 세계유산, 주변 관광지, 기타 문화재, 혼잡 정보 등 ⦁잠재된 강력한 

관리수단

⦁관광객 행동 

변화 강조

⦁자유의지 존중

⦁저혼잡 관람유도 프로그램 마련

  - 혼잡도 등급제, Diet Map, 자기안내식, 전시물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학계, 도민, NGO 등과 협의체 구성 운영

⦁세계유산 안내소 기능 강화(신설 또는 보수)

2단계
지역
관리

⦁혼잡지역의 훼손 및 접근 방지

  - 시설물 재배치, 식생·펜스 등 장애물 설치, 순찰 강화 등 ⦁필수 관리수단

⦁자원보전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목적

⦁관광객 분산·유도 시설물 설치

  - 유적지 내 탐방로, Viewpoint 등

⦁관광객 분산을 위한 시설물 제한(주차장, 화장실 등)

⦁민감한 세계유산지역에 대한 일시·영구적 폐쇄(휴식년제 등)

3단계 가격 ⦁성수기 요금 차등화, 혼잡요금제(congestion pricing)
⦁정책효율성은 큰 

반면 갈등요인

4단계
행위
제한

⦁혼잡시기 방문예약제, 휴식일제 등 관광객 수 제한 정책 ⦁행위규제 강조

⦁관광경험의 질 

저하 우려

⦁위법행위에 대해 벌금부과 등 사법권 강화

⦁차량통행 제한(극성수기 셔틀버스 운행 등)

자료 : 국립공원 수용력 조사 연구, 국립공원연구원, 2008 

[표 8-2] 단계별 관광수용력 관리 방안(안)

❚ 통합 및 지구별 관광객 관리 계획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각 지구별 현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물리적 관광수용력 

관리 계획을 마련함

• 각 지구별 관리방안 뿐만 아니라 인접 세계유산간 연과 관리방안 등을 종합

적으로 마련하여 세계유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광이 세계유산에 미

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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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결 론

구 분 세부 내용

공통 사항

․ 유적지별 동시 관람 가능 최대 관광객 수 제한
․ 관람객 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어플리캐이션을 통한 관광해설 기능 제공
․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관람정보 제공
․ 예약제 시행을 통한 사전적 관광객 수요 관리
․ 관람루트 제안을 통한 관광객 이동 동선 강제(일방통행)
․ 무인 관람활동 감시시스템

공주

공산성

․ 유산 해설 기능 강화: 안내 시설 보수, 해설 인력 확충 등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내실화
․ 안전조치 강화: 산성 내부 및 성곽주변 낭떠러지 구간 등 안전시설 보완, 안전사고 대

응 매뉴얼 작성 등
․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송산리고분군과 셔틀버스 연계방안 검토
․ 관람시간별 추천 코스 제공
․ 장애인 관람 조건 개선: 리프트 시설, 전동 휠체어 배치

송산리고분군

․ 주변 전시관 기능 및 역할 부여 :웅진백제역사관, 모형전시관 안내·교육·서비스 ·
콘텐츠 강화를 통한 공주시 관광중심지로 조성

․ 유적지구 통합 관광 코스 제안: 국립공주 박물관, 웅진 백제역사관, 모형전시관 까지 
공간범위 확대하여 관광코스 제공

․ 자원봉사자 및 사회적 기업 참여를 통한 콘텐츠 확보(수문병, 백제병사)
․ 스마트 폰 등 IT기기를 활용한 해설 서비스 효율성 제고
․ 공공주자창 확보 및 인근 유적과 연계, 체험프로그램 등 콘텐츠 확보
․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한 유적지 입장 대기 시간 안내 및 수용가능 관광객 모니

터링 우선시행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 단체 관광객 집중 시 대응방안 수립(50인 이상 단체관광 1일이전 예약)
․ 부여 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주차장 확보 및 불법주차 관리
․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내 토성 개방 구간 훼손 방지 방안 마련
․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내 샛길 통행 제한
․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관람시간별 추천 코스 마련

정림사지
․ 정림사지 현장 해설 및 안내 강화
․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부소산성과 셔틀버스 연계방안 검토
․ 관람객 자동계측 시설 및 주차장 잔여 공간 안내 시설 설치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 능산리고분군의 유산해설 기능 대폭 강화
․ 능산리고분군 진입 안전조치 강화
․ 안내 책자에 관광코스 제시, 효율적 관광동선 확보 및 관광객 안정성 확보

익산

왕궁리유적

․ 안내표지판 중심의 해설 서비스를 인적 해설 서비스로 전환
․ 왕궁리 5층 석탑 보호 강화를 위한 펜스 설치(필요시)
․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매점 등)
․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
․ 유적전시관 관광압력 대응 체험콘텐츠 확보

미륵사지

․ 가상시뮬레이션 시스템등을 통한 시각적 전달 콘텐츠 구축
․ 보수과정 관광상품으로 개발, 체험프로그램 제공
․ 내부 탐방로 정비 및 방문객 동선 정비
․ 스토리텔링 및 캐릭토리이움을 통한 소통가능한 콘텐츠 개발
․ 내부 공간 나무식재 또는 외부 숲길데크 조성
․ 동선 제시를 통한 관람 방향 제시

[표 8-3] 각 지구별 물리적 관광수용력 관리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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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세계유산 역량강화 전략(UNESCO, 2011)

1. 배경(Background)

  2001년에 문화 및 자연유산에 대한 세계적 훈련 전략이 세계 유산 위원회 25차 세션 

(핀란드)에서  승인되었다. 전략은 공간적으로 국제적 & 국지적(지역적) 두 차원에서 

수립 되었다. 국제적 수준에서, 협약의 구현 강화와 관리 및 보존의 전문적 기술(skill)

의 개선에 초점을 두었고, 각각의 (5개) 지역별 전략도 수립되었다. 

  전략이 실행된 9년간, 훈련 상황이 상당히 변화한 것이 분명하며, 이에 새로운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전략의 재검토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 특히 훈련의 프레임워

크가 훨씬 풍부해졌다. 급격한 변화의 요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세계 유산과 관련하여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담당하는 새로운 기관

(institutions)의 등장이다. 다음으로, 수많은 새로운 학습 환경이 제안되고 있으며, 많은 

부분이 기술 수준의 향상으로 용이해졌으며 ‘지식 전달’에서 ‘지식 획득’으로 초점

이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주요 이

슈들이 최근 등장하였다.

  2001년 전략에서는 또한 ‘정기적 보고(Periodic Reporting)’가 지역에서 훈련 전

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언급하였다. 각 지역의 “실행계획

(action plan)”에 훈련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포함되지만, 각 지역 차원의 포괄적·종

합적(full-fledged) 전략이 (이미 존재하는 AFRICA 2009를 제외하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지역의 효과적인 전략수립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침

(guidance)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현황 분석(Situation analysis)

  State of Conservation Reports (SoC)에서 세계 유산 시스템 내 역량강화 수요와 

관련한 중요한 트렌드들을 확인할 수 있다. 유산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주변

의 환경적인 요소와 괴리되어 유산  그 자체에 한정짓는 고립적인 방식이 지속적인 유

산의 보존·관리·활용(practice)에 악영향을 주는(penalize) 것은 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의 효과적 관리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유

산이 입지하는 공간·장소(site)를 초월해 나타날수록 심각해진다. 또한 장소의 유산 관

리자들은 그들의 역량과 상관없이 변화 대응 역량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2008년에 점

검된 158개의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 중에서, 100개 이상이 개발 및 인프라 

관련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관리 및 법률 문제도 있었다. 천재(天災) 및 인재의 증

가를 볼 때, 지금까지의 유산 관리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점이 있음이 분명함을 보여

준다. 개별 전문가의 훈련은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에 중요한 요소지만, 이것만으로는 충

분하지는 않다. 입법, 정부 및 자원 취급 관련 제도의 강화 등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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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게다가, 유산은 지역공동체(community)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녕(well-being)에 

실질적인 공헌을 하고 있으므로, 유산의 보호는 그 보존과 관리에 직접적 책임을 지는 

소수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개인과 조직의 거대 집단의 관심사로 보아야 한다.

세계유산의 보호와 관련된 현재의 니즈를 조사해보면, 다음과 같은 주제를 고려해야 한다:

  - 재해 위험 경감

  - 지속가능 관광

  - 유산 영향평가

  - 관리 유효성

  - 지역공동체, NGOs 및 여타 이해당사자들의 관리 프로세스 참여

  - 국가 수준의 법적 및 행정적 지원체계 강화

  - 일반 대중의 세계유산협약에 대한 인식 개선

  - 세계유산 프로세스와 관련 타 계획 메커니즘의 통합 개선

그림 1. 2008 World Heritage State of Conservation Reports에서 인용한 문제 분석

3. 첫 번째 패러다임 전환: 훈련에서 역량강화(capapcity building)로

  이 전략은 전통적 방식의 훈련을 넘어 역량 구축 접근법을 지향한다. 현재의 유산 관

련 수요들은 세계유산 보존과 관리와 관련한 일련의 역량강화 전략들이 폭넓고, 다양하

며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관 및 유산 부문을 보다 상위 수준의 지역공동체로 연

결하는 네트워크의 역량 창조 및 강화는 개별 전문가(practitioners)들의 훈련만큼이나 

우선적인 사항이다. 이를 통해 조직적 프레임워크 및 유산과 광역 환경 간 인터페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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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고, 외부의 유산-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한 개인들이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전략은 “세계적 훈련 전략”에서 “세계 유산 역량 

강화 전략”으로의 이동을 표방하며, 세계유산협약의 Article 5에 일치하고 세계유산위

원회의 5가지 전략적 목표(the 5Cs)1 중 하나로 역량 구축에 초점을 두는 것과 일맥상

통하는 발전이다. 이 전략의 목적은 효과적인 역량 구축이 다른 네 전략적 목표(신뢰성, 

보존, 소통,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성공을 담보함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이 전략의 목적을 위해, 세계유산 프레임워크의 역량 강화는 아래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역량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목표를 설정 및 달성

하기 위한 개인, 조직, 사회의 능력”2이라면,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는:

- 유산 보존 및 관리에 직접적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지식, 능력, 기술, 행태 강화,

- 의사결정자들과 정책결정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제도적 구조 및 프로세스 개선,

- 유산과 그 맥락 사이에 보다 역동적인 관계를 도입, 결국, 보다 포괄적인 접근법을 통

한 더 큰 상호 이익

그리하여 임무와 목적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충족된다.

역량 구축은 - 전문가(practitioner)든, 제도든, 지역공동체와 네트워크든 - 사람-중심

의 변화이며, 문화 및 자연 유산을 관리하는 접근법 개선을 위해 개인들의 집단과 작업

하는 것을 수반한다.

세계유산협약과 지속적인 정치적 지원으로 인한 대중성을 고려하면, 폭넓은 유산 보존 

및 관리 프로그램을 위해 세계유산 역량 강화 전략이 사용되어야 한다. 세계유산 위치로

의 역량 강화 메시지는 세계유산과 다른 것들 간의 구별 없이16) 현장에서 훌륭한 보존 

및 관리 실행이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량 구축은 세계유산위원회가 탁월한 보편

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와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의 다른 가치

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비용-효율적인 수단이며 유산과 사회가 서로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16) 이 역시 중요한 이유는 많은 전문가(practitioner), 기관 및 네트워크가 이러한 범주들 간의 구별
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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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 번째 패러다임 전환: 문화 및 자연 유산 연계 역량 강화

  역량 강화 전략에 내재된 두 번째 패러다임 전환은 자연 유산과 문화 유산 행위자

(actor)을 분리하여 인지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공동 기회 창조를 통한 역량 구축 활동 

강화로의 변화이다. 세계유산협약에서는 하나의 규범적인 기구(normative instrument)

에서 문화 및 자연 유산 양자의 보호를 관장하기를 권장한다. 효과적인 세계유산 역량 

강화 전략은 문화 및 자연 유산 전문가들을 위해 강력한 공동 네트워크가 창조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성공적인 방법론과 각 유산 유형으로부터 학습된 긍정적인 교훈은 서로

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으며, 동시에 각각에 대한 특정한 보존 니즈

와 염려를 존중할 수 있다. 끝으로, 스위스 정부는 네트워킹 구축과 공동 역량 강화의 

프로세스를 위해 자문위원회(Advisory Bodies)과 밀접히 작업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

유산 역량 강화 전략을 통해 이러한 노력은 계속 강화될 것이다.

5. 대상(Target Audience)

  역량강화의 정의는 역량이 존재하는 세 광의의 분야(area)와 역량강화가 지향해야 하

는 대상들을 규정한다: 전문가(practitioner), 제도, 지역공동체 및 네트워크. 이는 이미 

이를 채택한 다른 부문(예로, UNDP와 보건 및 식량원조 부분 NGOs)과 비슷한 세계유

산에 대한 접근법이다. 다음 표는 전략의 대상들을 학습 분야와 니즈에 연결한다.

역량이 있는 곳: 역량 강화 전략의 대상 주요 학습 분야

전문가(practitioner)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 보존 및 관리에 직접적으로 개입
하는 개인과 집단 포함)

 협약의 이행 (잠정목록, 등재 등)
 보존 및 관리 쟁점: 계획, 이행, 모니터링
 기술적 및 과학적 이슈
 위치(site) 수준의 전통적 보존 프로세스
 자원 활용 및 관리

기관 (관리 및 보존 환경에 책임이 있는 당
사국(State Party) 유산 조직, NGOs, 세계유
산위원회, 자문위원회, 그 외 기관들 포함)

 법률적 쟁점
 제도적 프레임워크/쟁점 (거버넌스, 이심화)
 재정 이슈
 인적자원
 지식

지역공동체 및 네트워크 (생업으로 하는 국
지적 지역공동체 혹은 근처 자산, 그리고 이
들을 키우는 거대 네트워크를 포함)

 상호 이익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공동체 
연결

 관리(stewardship)
 전통적 보존 프로세스의 계속되는 지속가능성
 의사소통 / 해석

6. 강령(Mission Statement)

  본 전략의 목적은 다음을 통해 전문가(practitioner), 기관, 지역공동체 및 네트워크의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강화 혹은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행동 및 프로그램의 개발 프레

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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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구축 분야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정책 및 결정을 알림

세계유산 시스템의 당사국(State Party) 및 다른 행위자(actor)의 역량 구축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이행, 모니터링 지향

더 넓은 보존 공동체에 대한 레퍼런스를 구성하고 보편적으로 유산 보존에 대한 역량 

구축 활동을 지원하는 더 넓은 협력의 발전을 위한 촉매로써 활동

7. 비전

  전문가(practitioner), 기관, 지역공동체 및 네트워크가 세계유산과 보편적 유산들을 보

호하고 지역공동체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그들의 작업이 밀접하게 조정될 것이다.

  전문가(practitioner)들은 세계유산을 더욱 잘 보호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들

은 우호적인 입법 및 정책을 통해 효과적인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지원을 제공, 더 효과

적인 행정적 체계(set-up)를 수립, 유산 보호를 위한 재정 및 인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공동체 및 네트워크는 유산과 유산 보존 지원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

이다.

8. 세계유산 맥락에서 역량강화 주체(Some of Providers of Capacity Building in the 

World Heritage Context)

  역량 강화 전략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원래의 전략이 승인된 2001년과 대

비되는 2011년의 새로운 주체들의 등장 때문이다. 다음은 2011년에 존재하는 관련 주

체들 중 일부이다.

당사국(State Party): 당사국들은 일반적으로 역량 구축, 교육, 훈련에 대한 보편적 프

레임워크 제공, 특히 단기 코스 및 훈련 기회,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의 보호를 

위한 필요 자원 제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사국들은 또한 위치들과 전문가의 

연결 및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한다. 당사국은 종종 그들의 역량 구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 훈련 기관 및 대학과 밀접히 일하기도 한다.

자문위원회(ABs): 세계유산협약에 대한 자문위원회는 많은 방식으로 역량 구축을 제공

한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훈련 활동 조직, 과정, 세미나, 워크샵 자료 제공자로 참여, 임

무 중 개인적인 당사국들과의 작업, 자료 창출 등이 포함된다. 세계유산 역량 구축 임무

를 우선적으로 부여받았던 자문위원회인 ICCROM은 세계 훈련 전략 및 그 개정에 대한 

개발 및 이행에 책임을 지고 있다. ICCROM은 또한 세계유산 보호와 관련된 직간접적 

주제의 정규적 훈련 과정을 제공한다.

세계유산센터(WHC): 세계유산센터는 워크샵과 세미나 조정을 통해, 그리고 당사국과 

직접적으로 일하면서 역량 구축을 제공한다. 특히 정기 보고(Periodic Reporting) 프로

세스 조직에서 그들의 역할은 당사국을 위한 역량 구축 핵심 분야를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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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카테고리 Ⅱ 센터(C2Cs): 이들 조직은 유네스코 후원 하에 활동하며 유네스코

의 전략적 프로그램 목표 지원(여기서는 세계유산협약 이행 지원)에 관여한다. 이들은 

이들이 입지한 회원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자금지원을 받는다. C2Cs는 일반적인 특징을 

짓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들은 다양한 구조를 취하기 때문이다. 일부는 지역적 범위

를 가지는 데에 반해 다른 일부는 한 지역 이상을 담당하기도 하고 주제별 쟁점을 따라 

조직되기도 한다. 대부분 역량 구축 및 연구와 관련이 있지만, 몇몇은 다른 조직이 수행

하는 활동들을 지원하도록 설립, 자금지원을 받는다.

대학 프로그램: 현재 세계적으로 세계문화 보존 및 관리를 핵심 초점으로 제공하는 학위 

수여 프로그램(degree program)은 다섯이다. 그 외 대학 프로그램은 세계유산 관련 주

제를 다루는 하나 혹은 일련의 과정을 제공할 수도 있다.

지역 훈련 파트너: 세계유산 주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비-학위 전문적 훈련 혹은 최

신 과정들을 제공하는 훈련 기관이 많이 있다.

UNESCO Charis 및 UNITWIN Networks (UNITWIN/UNESCO Chairs): 

UNITWIN/UNESCO Chairs 프로그램은 경계를 넘는 지식 전달을 통해 대학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대학-간 협력을 장려하여 유네스코 전 분야의 경쟁력에 대한 선진 연구, 

훈련,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방식이다. 프로그램은 새로운 교습 프로그램, 연구 및 반영

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기존 대학의 프로그램 강화

를 용이하게 하는 데에 활용된다.

Forum UNESCO-University and Heritage(FUUH): FUUH는 고등 교육 기관의 비공식

적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 및 자연 유산을 보호하는 활동 착수를 위한 프로젝트이다. FUUH

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스페인 발렌시아 기술 대학(UPV)의 공동 책임 하에 있다.

9. 세계유산 역량 강화의 핵심 목적 및 요약 실천 계획(summary action plan)

  역량 강화 전략은 세계유산협약에서 설립된 전략적 방향을 재현하는 “5Cs”에 따라 

조직된다. 아래 표는 전략의 아홉 가지의 주요 목적,

각각과 관련된 주요 실행(action), 그리고 전문가(practitioner), 기관, 지역공동체와 관

련한 주요 대상을 규정한다.

  제시된 실행은 하나의 조직 혹은 조직의 집단에 의해서만 수행되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유산 역량 강화 전략은 실행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국제적, 지역적, 혹은 국가적 

수준의 행위자들이 개인의 역량강화 활동과 함께 지역 및 국가 역량 강화 전략의 창조

를 지향한다. 제시된 실행들은 세계유산의 이익을 위한 역량 강화 활동을 현재 제공하거

나 제공할 수 있는 많은 행위자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이 실행계획의 의도는 보다 

전략적인 역량 구축을 위한 선택지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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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 전략 주체들은 현장에서 세계유산

(Heritage properties) 보호 임무를 잘 이해하고 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된 활

동 및 자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역량 강화 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데에 면대면 및 인

터넷 활동 및 그 외 기술 모두의 폭넓은 다양한 전달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 관광, 흙건축(earthen architecture), 선사시대, 도시, 문화 경관, 해양 

및 연안지역, 숲, 기후 변화와 같은 세계유산위원회의 분에에서 승인된 다른 이니셔티브

와 프로그램들을 이 전략의 실행과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목적 실천

대상
잠재적 이행 

파트너전문가 기관
지역

공동체

신뢰성

1. 협약

을 이해

하고 보

존의 부

정 적 인 

영 향 을 

피하면서 

전반적인 

긍 정 적 

이 익 을 

달 성 한

다.

1.1 국지적 지역공동체를 포함한 당사국 및 

협약의 모든 행위자는 문화 및 자연 유산 보

존을 지원하는 협약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지

속가능한 이용을 이해시키고 실현시키기 위

해, 세계유산협약의 핵심 개념과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특

정한 훈련 및 의사소통 도구와 기회를 창출.

x x x 자문위원회,

WHC, C2Cs, 

당사국

1.2 문화 및 자연 유산 보존의 긍정적 및 부

정적 경향을 식별하기 위해 보존 상태(State 

of Conservation) 보고 프로세스 및 그 외 

모니터링 및 관리 효율성 프로세스를 기반으

로 일습의 지표들을 개발.

x x x 자문위원회,

WHC, C2Cs

1.3 세계유산협약 관련 쟁점들에는 훈련된 

전문가들이 세계유산협약에 대한 더 나은 기

본 인식과 강점 및 약점을 인지하도록 학위 

프로그램과 장기 직업 과정을 포함.

x ICCROM, 대학 

프로그램, C2Cs, 

UNITWIN/UNESC

O Chairs, FUUH

1.4 세계유산 메시지는 다른 프레임워크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협약과 유네스코의 

다른 부문 간 연결 강화.

x x WHC, 

자문위원회, 

C2Cs

1.5 위원회 회의에 대한 효과적 참여를 확보

하기 위해 유망하고 새로운 위원회 회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 도구를 창조.

x 자문위원회, 

WHC

1.6 지역 역량 구축 전략은 협약과 그 프로

세스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 주기적 보고 프

로세스와 연결되어 각 지역을 위해 개발 및 

이행됨. (아래 10.7 참조)

x x 자문위원회,

WHC, C2Cs, 

그리고 지역의 

훈련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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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실천

대상

잠재적 이행 파트너
전문가 기관

지역

공동체

2. 보다 균

형 잡힌 세

계유산 목록

을 만들고, 

등재 과정의 

심각한 문제

들을 경감시

킨다

2.1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새로운 자

원 매뉴얼과 관련 훈련 자료를 완성, 

당사국에 발행, 널리 번역함.

x x 자문위원회, WHC, 

대학 프로그램, 

UNITWIN/UNESCO 

Chairs

2.2 당사국의 훌륭한 등재 서류일체 

준비를 돕기 위한 훈련과정 개발 및 

이행.

x 자문위원회, C2Cs, 

지역의 훈련 

파트너, 당사국

2.3 한정된 세계유산 목록에서 각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

고 잠정적 목록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

에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강화.

x 자문위원회, C2Cs

2.4 적절한, 우선순위의 잠재적 목록 

식별을 보조하고, 지역과/또는 주제를 

적절하게 목록에 조화시키기 위해 우

선순위의 주제 연구 및 다른 도구들을 

창조.

x 자문위원회

2.5 멘토링 프로세스는 잠재적 목록에

서 식별된 우선순위와 일치되게 효과

적인 등재를 개발 및 이행할 수 있는 

강화된 역량이 필요한 국가를 지원하

기 위함.

x C2Cs, 지역의 훈련 

파트너, 자문위원회, 

당사국

2.6 등재를 고려하는 당사국에 대해 

즉각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무

국과 자문위원회 사이의 조정된 자문

을 제공.

x 자문위원회, WHC, 

C2Cs

2.7 등재 준비에 보다 효과적인 지역

공동체 참여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

하여 특별 지침 및 관련 훈련 및 도구

들 창조.

x x x 자문위원회, WHC, 

지역의 훈련 

파트너, 당사국

2.8 자문위원회 및 그 네트워크와 함

께 당사국에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장.

x x 자문위원회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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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기관(제

도?)은 효과적

으로 문화 및 

자연 유산을 규

명, 보존, 제시

한다.

3.1 국가 수준에서 그들의 역량

을 평가하고 강화된 역량을 확인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일련의 지

침 문서를 개발. 토픽은 다음을 

포함:

a) 법률적 프레임워크와 그 적용;

b) 국가적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지원 개선 (세계유산협약의 목적

에 참여하는 비-유산 부처들의 

역량 포함),

c) 유산 기관의 효과적이며 합의

된 적절한 자원 획득 능력.

x 자문위원회,

C2Cs,

UNITWIN/UNESC

O Chairs

3.2 정기 보고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싸이클을 위해 제도 및 전

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전략을 개발 및 준비. (아래 

Point 12 참조)

x 당사국

3.3 훈련 자재 및 활동은 국가 

제도의 유산 보존 및 관리 향상 

역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개발 및 

이행

x 당사국, 

자문위원회, 

WHC, C2Cs

3.4 집중적인 경력자(mid 

career) 훈련은 각 부처, 정부 기

관, NGOs를 포함한 국가 유산 

기관의 자연 및 문화 전문가의 

전문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

공됨.

x x ICCROM,

UNITWIN/UNESC

O Chairs, C2Cs, 

대학 프로그램

3.5 자연 유산의 포컬포인트는 

세계유산 역량 구축에 대한 과소

인지된 핵심 대상으로 정기 보고

(Periodic Reporting) 시행기간동

안 당사국과 함께 규정함.

x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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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국가수준에서 활용하기 위한 

효과적 관리 및 보존도구개발:

a) 자연 및 문화 유산과 관련한 

개발 평가 시스템 및 프로젝트 

(예: EIA),

b) 유산에 대한 재해 위험 경감

과 관련한 통합된 국가 및 자산 

수준의 계획

x 자문위원회,

WHC, C2Cs, 

당사국

3.7 관광산업 및 세계유산의 적

절한 보존에 영향(공공과 민간 

모두)을 주는 그 외 부문의 핵심 

이해당사자들에게 집중적 훈련을 

제공, 지속가능한 발전은 세계유

산위치Site (그리고 잠재적 세계

유산위치Site)의 특정 부문과 관

련되어야 함.

x x x C2Cs, 지역의 

훈련 파트너, 

당사국

4. 세계유산에 대

한 효과적이고 지

속가능한 관리 및 

보존을 행하며, 

지구적 세계유산 

프로세스라는 더 

큰 프레임워크 내

에서 특정한 국지

적 맥락 및 환경

의 역동성을 고려

한다.

4.1 자연 및 문화 세계유산

(Heritage properties) 관리에 대

한 새로운 자원 매뉴얼 완성, 당

사국에 발행, 널리 번역.

x x x 자문위원회, WHC

4.2 당사국 및 전문가들을 위한 

자산의 보존 및 관리의 핵심 쟁

점을 포함하여 기존 출판물과 그 

외 자원에 대한 서지학을 개발.

x x 자문위원회, WHC

4.3 명백한 지표를 가진 관리 효

율성 평가 방법론 및 도구를 포

함하는 계획 및 관리 강화를 위

해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 

관리에 대한 훈련을 개발 및 이

행.

x x ICCROM, C2Cs, 

UNITWIN/UNESC

O Chairs, 대학 

프로그램,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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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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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4.4 모든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을 위해 기존의 관리 효

율성 평가 도구를 개선 및 발전시

키며, 세계유산 위치Site 관리자들

이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하고 일관

성 있으며 효과적인 도구를 제공하

기 위해 현재 자연 자산에 사용하

는 것으로 인식되는, Enhancing 

Our Heritage toolkit을 포함.

x x IUCN, 

자문위원회, 

지역의 훈련 

파트너

4.5 천재(天災) 및 인재 모두에 계

획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유산(Heritage properties) 재해 위

험 관리에 대한 훈련을 개발 및 이

행.

x x x 자문위원회, 

WHC, C2Cs, 

당사국

4.6 최대 20개의 학습 장소

(classroom site) 망은 훌륭한 위치 

관리 실행 모델을 사용, 현장 훈련 

개최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과 위

치 유형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어 

세계유산 목록에서 식별.

x x 자문위원회, 

WHC, 당사국

4.7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

에 대한 관리 및 보존 니즈 연구의 

우선 순위 프로그램은 주기적 보

고, SOC 보고, 전반적 SOC 경향 

평가, 관리 효율성 평가 결과로부

터의 정보에 기반하여 수행.

x x UNITWIN/UNESC

O Chairs, C2Cs, 

대학 프로그램, 

FUUH

4.8 전문적 자문의 네트워크 강화

는 위치 관리자에게 더 큰 지원을 

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UNESCO 

Category 2 센터, UNESCO 지역 

사무소, 다른 파트너들의 연결을 

창조하고 발전시킴.

x x 자문위원회,

C2Cs, WHC, 

지역의 훈련 

파트너

4.9 State of Conservation 프로세

스와 다른 관련 위원회 결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당사국이 거론하

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즉각적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메커니즘을 

개발.

x WHC, 

자문위원회, 

C2Cs, 당사국

5.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존 기술

5.1 특정 보존 기술을 적절하게 숙

련한 개인의 유용성을 지역 정기 

보고 회의(Regional Periodic 

Reporting)와 국가 수준에서 평가

x x 자문위원회, 

WHC, C2Cs,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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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한다. 5.2 기술이 부족한 분야 혹은 새

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기술이 필

요해진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훈

련 활동을 고안 및 이행.

x x 자문위원회,

C2Cs, 지역의 

훈련 파트너, 

대학 파트너

5.3 보존 전문가(practitioner)와 

지역공동체 집단이 함께 상호 학

습을 촉진하고 미래 역량 구축 

니즈를 더 잘 확인하도록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x x 당사국

6. 세계유산 위치

의 보존 니즈를 

충족시키는 자금 

및 자원 조달의 

강화

6.1 위치 수준에서 파트너의 네

트워크 (위치 관리자와 위치의 

다른 관련자들)는 자산에 대한 

우선순위 보존 니즈를 지원하는 

데에 함께 작업하며, 모든 관리 

효율성과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통해 확인.

x x x 당사국

6.2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 보존 및 관리 개선을 

위해 당사국이 국제 원조

(International Assistance) 프로

세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개발.

x 자문위원회, WHC

6.3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추가 

예산 조달을 요청 및 확보할 수 

있도록 당사국과 위치 관리자들

의 능력 강화를 위한 도구 개발

x 자문위원회, 

WHC, C2Cs, 

지역의 훈련 

파트너

지역공동체

7. 지역공동체와 

그들의 유산의 상

호 이익 증진을 

통해 세계유산

( H e r i t a g e 

Properties)의 지

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한다

7.1 세계유산 시스템을 통해 성

공적 실행의 예시와 사례연구 제

공을 위해 세계유산 보존 및 지

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

표 통합에 대하여 그 이익과 최

적 실행에 관한 표적 연구를 착

수.

x x 대학 프로그램, 

UNITWIN/UNESC

O Chairs, C2Cs, 

FUUH

7.2 국가 및 국지적 기관, 세계

유산 위치 관리자, 그 외 이해당

사자들이 관련 부문 (자연, 문화, 

관광, 개발)에서 유산 보존 및 개

발을 통합하도록 훈련 및 역량 

강화 활동을 고안하고 이행함.

x x x C2Cs, 당사국, 

지역의 훈련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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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속가능 관광에서 연구와 

최적 실행은, 참여적 프로세스에 

기반을 두는 것을 포함, 세계유

산(Heritage properties) 보호 및 

지역공동체 발전의 긍정적 방식

에 기여하는 관광 부문을 장려하

기 위해 착수됨.

x x x 대학 프로그램, 

UNITWIN/UNESC

O Chairs, C2Cs, 

FUUH

7.4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 네트워크는 국가 수

준에서, 그리고 국가 및 지역 스

케일에서 개발 활동에 공헌하는 

이러한 자산의 역량 강화를 위

해, 주변 국가들 중 적절한 곳에

서 창조됨.

x x 당사국

7.5 UNESCO Chairs 네트워크는 

맥락-관련 참여적 접근법을 개

발, 적응, 이행하고, 국가 수준에

서 지식을 접근 가능하며 작동할 

수 있도록 획득된 지식을 교환하

기 위해 창조됨.

x x x UNESCO Chairs, 

당사국

8. 유산 보존, 제

시 및 관련 발전

에 대한 국지적 

지역공동체의 참

여 강화

8.1 자산들 간 역량 구축 및 학

습에 활용되는 성공적인 예시를 

규명하는 기반으로 세계유산

(Heritage properties)으로 학습된 

교훈을 포함하여 지역공동체 개

입과 참여의 효과적 접근법에 대

한 연구를 착수.

x x x 대학 프로그램, 

UNITWIN/UNESC

O Chairs, C2Cs, 

FUUH

8.2 세계유산협약을 이해하고 이

에 참여하도록 지역공동체의 역

량을 구축하기 위해 봉사활동

(outreach)과 역량 강화를 위한 

일련의 도구들을 고안 및 확산시

킴.

x 자문단, WHC, 

대학 프로그램, 

UNITWIN/UNESC

O Chairs, C2Cs, 

FUUH

8.3 국지적 지역공동체, 그리고 

위치 관리자와 일하는 이해당사

자들이,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의 보호 및 제시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

x x 당사국

8.4 세계유산협약에 대한 기본 

정보는 가능한 많은 언어로 온라

인과 인쇄된 형태로 구할 수 있

도록 함.

x WHC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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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산 보존 및 

세 계 유 산 협 약 의 

기여에 대한 필요 

및 이익 인식 강

화.

9.1 세계유산 상징(Emblem)과 

브랜드의 활용에 대한 효과적이

고 적절한 지침을 통해, 당사국

과 현장과 더 보편적 수준에서 

세계유산을 보여주는 세계유산 

위치 관리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안.

x x WHC, 

자문위원회, 

당사국, C2Cs, 

UNESCO Chairs, 

대학 프로그램

9.2 학교 교과과정으로 세계유산

협약을 포함하도록 장려, 적극적

인 의사소통 프로그램과 

UNESCO의 프로그램 및 국가 수

준의 교과과정 개발을 통한 학교

용 세계유산에 대한 자원 준비 

및 보급 포함.

x WHC, 당사국, 대

학 프로그램(1차 

및 2차 교육에 초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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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역량 구축에의 

기여를 넘어 세계유

산협약의 다른 4 

“Cs” 전략적 방향을 

위한 긍정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유산 역량 구축 자체

가 효과적이고 세계

유산위원회 및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결

과를 보고할 수 있도

록 하는 새로운 접근

법이 필요하다.

10.1 분명하고 공유된 역량 강화 전

략 거버넌스는 ICCROM과 파트너 

IUCN, ICOMOS, 세계유산센터와 함

께 수행되고, 조정되며, 세계유산 역

량 구축시 핵심 행위자들 간 효과적

으로 조정된 네트워크에 의해 지원

됨 (C2Cs, 관련 UNESCO Chairs, 

세계유산 집중 파트너 및 그 외를 

포함).

ICCROM

10.2 효과적이고 재원이 적절한 정

보 관리 구조는 훈련 프로그램, 활

동, 세계유산 역량 구축에 우호적인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을 효과적으

로 알리기 위해 창조. 이러한 구조는 

지속적인 전략적 접근법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이러한 노력은 모든 수준에서 

역량 강화 기회의 존재에 대한 정보

가 확산되어야 함을 강조.

ICCROM과 WHC 

(그들의 웹사이트

를 통해 보급 선

도에 공헌)

10.3 역량 강화 전략의 주체들과 주

체/수혜자들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은 이들 간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더 폭넓은 활동의 일부로 행위자들

을 장려하기 위함.

ICCROM

10.4 UNESCO C2Cs에 초점을 둔 

세계유산의 효과적이고 지역적으로 

균형 잡힌 네트워크의 발전 강화 및 

멘토링.

WHC

10.5 정보가 넓은 범위의 이해당사

자들에게 도달하도록 다양한 문서들

의 번역 및 확산 프로그램 시작.

ICCROM, IUCN, 

ICOMOS

10.6 새로운 학습 환경과 정보의 제

공 및 확산 수단 연구, 시범 사업 이

행 (온라인 도구, 짧은 영상, 기타).

ICCROM, IUCN, 

ICO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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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지역 전략과 각 지역을 위한 

프로그램은 (때에 따라 하위지역, 국

가적 접근을 포함) 역량 구축을 전략

적으로 계획하고 이행하기 위해 존

재. 이러한 계획들은 주기적 보고 활

동의 결과이며, 적절한 문화 및 자연 

유산을 고려하고, ICCROM, IUCN, 

ICOMOS, 세계유산센터 및 관련 지

역체의 노력을 통합한 다른 지역의 

니즈 평가 및 프로그램에 기반을 둠.

ICCROM과 C2Cs 

그리고 지역의 훈

련 파트너

10.8 자금조달은 역량 구축 전략의 

이행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계

획되고 이행됨. 자금 출처는 세계유

산기금으로부터의 역량 구축에 대한 

기여 증대와, 협약에 대한 당사국의 

예산외 자금과, 새로운 외부 파트너

들을 포함할 수 있음.

세계유산위원회와 

당사국

10.9 시간에 따른 이행을 효과적으

로 측정하기 위해 세계유산 역량 구

축 전략에서 윤곽이 제시된 10개의 

목적 각각에 대하여 일습의 지표 개

발.

ICCROM

10.10 모니터링과 보고는 10.9의 지

표들에 대해, 역량 구축 전략의 목적

과 실천 달성과 관련하여 연례 기반

으로 수행.

ICCROM

10.11 문화 및 자연 유산의 전반적 

보존에 관련된 구축 역량에 대하여 

세계유산협약이 거둔 성과와 효율성

은 주기적 보고와 동일한 주기 (매 

6~8년)마다 평가 및 결과 보고

ICC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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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역 역량 강화 전략과 이행 계획

  세계유산 역량 강화 전략은 각 유네스코 지역 수준에서 지역적 역량 구축 전략과 역

량 강화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각 지역의 특정한 니즈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로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략의 개발을 

위한 유사한 방법론이 있다. 제시하는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지역에서 정기 보고(Periodic Reporting) 활동을 시작할 때, 세계유산센터, 자문위원회

(그리고 특히 ICCROM), 지역의 알려진 핵심 역량 구축 조직들은 지역의 역량 구축 전

략 창조를 선도하는 하나 이상의 조직을 선택하는 데에 자문해야 한다. 만약 지역에 세

계유산 쟁점을 다루는 유네스코 Category 2 Centre가 있다면, 세계유산센터, 대학 프로

그램, UNITWIN/UNESCO Chairs, 다른 지역 및 국가 기관은 역량 구축 개발의 조언자

나 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선도 조직은 그 지역의 주기적 보고를 위한 지역 및 하위지역 회의 전부에 초청되

어 참여해야 한다. 주기적 보고 프로세스는 국가 및 위치 수준 모두에서 니즈 평가로 이

어지며, 이전 작업으로 정기 보고(Periodic Reporting)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표준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수합 및 분석을 통해 지역 혹은 

하위지역 수준의 니즈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선도 조직과 파트너는 지역의 기존 역량 구축 제공자들을 결정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해

야 한다 (대학 훈련 프로그램, 비-유네스코 관련 훈련 기관, NGOs, UNESCO Chairs, 

등). 이 정보의 유형은 정기 보고 설문의 일부가 아니며 추가적으로 수집해야 할 수도 

있다. 선도 조직과 파트너들은 정기 보고 설문조사의 결과가 지역에서 필요한 훈련 니즈 

모두를 파악하는지 혹은 추가적 자료 수집 (예를 들면 NGOs, 개발 조직, 개별 전문가, 

등으로부터의)이 필요한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의 수집 계획은 선

도 조직 및 파트너들이 개발하고 동의해야 한다.

최종적인 정기 보고의 발표 다음 해에, 선도 조직 및 파트너들은 그 다음 회의에서 위원

회에 발표해야 하는 훈련 전략과 관련 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지역 역량 구축

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기존 이니셔티브 위에 구축되며, 역량 구축 니즈를 확인하고, 

역량 구축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 (훈련의 형태인지 혹은 다른 유형의 재원인지)을 식

별하기 위해서 지역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 전략은 필요에 따

라 하위지역의 구성요소를 가질 수 있다.

확고한 프로그램에 특정 활동, 시각표, 책임, 필요 자원 확인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 

전략은 전 지역에 대해 단일한 역량 구축 프로그램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또는 더 

작은 지리적 하위지역, 언어 집단 분류(grouping), 주제 집단 분류 (예를 들어, 도시 보

존 혹은 해양 환경 보존에 대한 지역 프로그램)에 기반을 둔 보다 소규모의 역량 구축 

프로그램의 형태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이하는 지역 역량 구축 전략의 준비 및 이행에 대한 각 지역의 시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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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아랍국가들 역량구축 

계획 시

작

 마 그

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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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3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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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적응 및 

이행

개 정 된 

역량 구

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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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정기보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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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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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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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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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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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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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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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이행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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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적 역량 강화 전략

 이해 당사국이 국가적 역량 강화 전략을 개발하는 게 유용하다. 국가 전략은 지역 수준 

전략과 유사한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정기 보고 설문조사의 준비 및 분석 시기에

도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exercise)은 개별 당사국이 국가적 및 자산 기반의 역

량 강화 니즈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국은 또한 어떤 국가적, 지역

적, 국제적 역량 강화 기관이 국가 및 국지적 역량 개발을 도울 수 있는지 조사해야 한

다. 이러한 국가적 역량 강화 전략은 당사국이 국가 기관 (유산 기관뿐만 아니라, 관광, 

계획, 개발 등을 다루는 관련 기관 포함)에서 인적자원 니즈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 수준과 국지적 지역공동체 수준

에서 다른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역량 구축이 있다면 이러한 국가적 전략은 더욱 

유용할 것이다. 어떤 예에서, 하나 이상의 국가가 공동 전략을 취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세계유산센터, 자문위원회, 다른 역량 구축 제공자들은 국가적 전략을 개발하기를 

원하는 당사국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편리화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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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중요한 유적지에서의 관광관리를 위한 국제문화관광 헌장(ICOMOS, 1999)

        (ICOMOS에 의해 1999년 10월 제12차 멕시코 총회에서 채택됨)

개요

헌장의 정신

가장 폭넓은 의미에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은 전 인류의 자산이다. 우리 개개인은 그 

세계적 가치를 보존하고 이해하고, 감상하며, 보존해야 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

유산은 광의적 개념으로 문화적 환경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도 포함한다. 이는 경관, 역사

적 장소, 사적지, 인조환경 뿐만 아니라 종의 다양성, 소장품, 과거와 현재로 이어지는 

문화적 관습, 지식, 그리고 현존하는 경험들까지 포함한다. 이는 역사발전의 오랜 과정을 

기록하고 나타내며, 국가, 지방, 토착, 그리고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며, 현대 생활의 절대적인 요소이다. 이는 변화하는 기준점이자 변화를 위한 적극적

인 도구이다. 각각의 장소 또는 공동체가 가지는 특유의 유산과 공동의 기억은 무엇으로

도 대치할 수 없으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발전의 중요한 초석이다.

세계화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 또는 지역의 유산과 문화적 다양성

을 보호, 보존, 해석, 소개하는 것은 어느 곳의 사람들에게나 중대한 과제이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적합한 적용기준의 관점에서는 유산의 관리는 대개 특정한 공동체 

또는 관리 단체의 책무이다.

유산 관리의 첫 번재 목적은 그 중요성과 보존의 필요성을 해당 공동체와 방문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유산과 문화적 발전에 대한 합리적으로 잘 관리된 물리적, 지적, 그리

고 감성적인 접근은 권리이자 특권이다. 이는 유산의 가치, 오늘날의 해당 공동체, 현지 

관리자 혹은 소유주 간의 평등과 이해관계, 그리고 그 유산이 진화되어왔던 문화와 경관

에 대한 존종의 의무를 수반한다.

문화유산과 관광간의 동적 상호작용

국내와 국제 관광은 문화교류를 위한 최우선 매체로서 지속되고 있으며, 과거로부터 남

겨진 것 뿐 아니라 현대의 다른 사회와 생활에 대한 사적 경험 또한 제공하고 있다. 이

는 자연과 문화의 보존을 위한 긍정적 영향력에 대해 점차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관광은 

유산의 경제적 특질을 포착하여, 이를 재원 마련, 공동체 교육과 정책 반영에 활용함으

로써 보존을 위한 동력원으로 삼을 수 있다. 이는 많은 국가와 지역 경제의 필수불가결

한 부분이며, 성공적으로 관리된다면 발전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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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자체는 점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생물-물리학, 생태학, 미학 분야에서 복

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잠재적으로 상충되는 방문객과 지역 혹은 해당 공동체 간의 기

대와 열망사이의 유익한 상호작용을 이루어내기 위한 수많은 기회와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다양성과 현존하는 문화는 주요한 관광자원이다. 개발과 관련하여 

과도하거나 방치된 관광은 이들의 물리적 성질, 총체성, 중요한 특성을 위협할 수 있다. 

그 장소에 대한 방문객들의 경험과 함께 생태적 환경, 해당 공동체의 문화와 생활양식 

또한 퇴락할 수 있다.

관광은 해당 공동체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그들의 유산과 문화적 관습을 유

지하고 보살피기 위한 동기와 중대한 수단을 제공한다. 미래의 세대들을 위하여 유산의 

보호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또는 현지 공동체의 지

도자, 보전주의자, 관광업 종사자, 소유주, 국가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정책입안자, 사적지 

관리자의 참여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ICOMOS(국제 기념물 유적협의회)는 이 헌장의 입안자로서 다른 국제기구들과 관광 산

업계에게 이 같은 과업을 헌정한다.

헌장의 목적

이 국제 문화관광 헌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유산에 대한 해당 공동체와 방문객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데 중요한 유산의 관리과 

보존에 종사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촉진하고자 한다.

해당 공동체의 현존하는 문화와 유산을 강화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광을 증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을 장려하고 촉진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획득하기 위한 요구를 포함하여, 유적지와 수집품 그리고 현존하는 

문화의 중요성과 훼손되기 쉬운 성질에 관하여 관광 산업과 보존주의자간의 대화를 장

려하고 촉진하고자 한다.

보존과 보호의 측면에서 유적지와 문화 활동에 관한 소개와 해석에 대한 구체적이며 예

측 가능한 목표와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이들을 격려하고자 한

다.

추가적으로 

이 헌장은 유산의 관리와 보존의 총체성을 유지함에 있어서, ICOMOS와 다른 국제기구

들, 그리고 관광 산업으로의 보다 폭넓은 발의에 대해 지지한다.

이 헌장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때때로 이해관계, 책임과 의무가 상충되거나 

관련이 있는 모든 이들의 참여를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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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장은 특정한 조직과 공동체의 요구사항 또는 특수한 환경에 따라 기본원칙들의 실

행이 용이하도록 하는 이해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지침의 수립을 장려한다.

문화 관광 헌장의 원칙

제1원칙

국내와 국제 관광은 문화교류를 위한 최우선 매체에 해당하므로, 보존은 우선 해당 공동

체의 일원들과 방문객들에게 그 공동체의 문화와 유산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책

임 있고 잘 관리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1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은 역사의 발전을 설명해 주는 물질적, 정신적 자산이다. 이것

은 현대 생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물리적, 지적, 감성적으로 일반 대중이 접

하기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물리적 속성, 무형의 양상, 동시대의 문화적 표현, 그리고 

광범위한 맥락에 대한 보존과 보호 프로그램은 공평하고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당 

공동체와 방문객으로 하여금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감상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

다.

1.2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개별적 양상들은, 어떤 면에서는 세계적인 가치를 가지지만, 

국가적, 지역적 혹은 지방적 차원에서는 서로 다른 차원의 중요성을 가진다. 해석 프로

그램은 당대의 흥미롭고 적합한 교육, 언론, 기술적 형식과 역사적, 환경적, 문화적 정보

에 대하 사적인 설명을 통해서, 해당 공동체 및 방문객들과 관련된 이해하기 쉬운 방식

으로 그 의미를 제시해야 한다. 

1.3 해석과 소개 프로그램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장기간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높은 

수준의 공공의 자각과 지원을 장려하고 촉진해야 한다.

1.4 해석 프로그램은 과거의 경험들 가운데서 유적지, 전통, 그리고 문화적 관습의 중요

성을 제시하고, 문화적 또는 언어적 소수 집단을 포함한 그 지역과 해당 공동체의 다양

성을 나타내야 한다. 방문객은 항상 특정한 유산 자원의 원인이었을지도 모르는 서로 다

른 문화적 가치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한다.

제 2원칙

관광과 유적지와의 관계는 역동적이며, 상반되는 가치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는 현재

와 미래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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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요한 유적지는 인류에게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발전의 중요한 기반으로서 내재

적 가치를 지닌다. 생활문화, 유적지, 수집품들과 이들의 물리적, 생태적 총체성과 환경

적 맥락에 대한 장기간 보존과 보호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문화적 그리고 

관광개발 정책의 필수적 구성요소가 되어야 한다.

2.2 유산 자원 또는 가치와 관광과의 상호작용은 역동적이며, 잠재적 갈등뿐만 아니라 

수많은 도전과 기회를 양산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관광사업, 활동 그리고 개발은 방

문객의 열망과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유산과 해당 공동체의 생활양식에 거스르는 충

격들을 최소화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2.3 보존, 해석, 관광 개발 프로그램은 특정한 장소의 전승적인 의미에 대한 특수한, 때

때로 복잡하거나 상반된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에 기초해야 한다. 그 의미에 대한 

발전적 이해와 감상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와 자문이 중요하다.

2.4 유적지와 소장품의 진정성 유지는 중요하다. 이는 과거로부터 남겨진 무형의 전통과 

채집된 기억, 물리적 재로 속에서 표출되며, 그 문화적 의미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프로

그램은 문화유산의 이해와 감상을 위해 문화적 경험과 장소의 진정성을 해석하고 나타

내야 한다.

2.5 관광 개발과 기반시설 사업은 미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들과 자연적 그리고 문화적 

경관, 생물학적 다양성의 특성들 그리고 유적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시각적 맥락을 고려

해야 한다. 지역적 재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지역적 건축양식 또는 토착적 전

통이 고려되어야 한다.

2.6 늘어난 관광객을 위해 유적지를 개발하거나 조성하기 이전에 관리계획은 그 자원의 

자연적, 문화적 가치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수용할 수 있는 변화, 특히 그 

장소의 물리적 특성, 총체성, 생태학, 생물다양성과 지역적 접근 및 교통체계, 그리고 해

당 공동체의 사회, 경제, 문화적 복지에 미치는 방문객수의 영향에 관하여서는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만약 예상되는 변화의 수준을 수용할 수 없다면, 개발계획은 

수정되어야 한다.

2.7 특정한 장소 또는 공동체에 대한 관광 활동과 개발이 미치는 단계적인 영향을 사정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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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원칙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관광 계획은 방문객의 경험이 즐겁고, 만족스러우며, 가치 있는 

것이 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1 보존과 관광 프로그램은 중요한 유산의 특성과 그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

이며, 방문객이 적절한 태도로 그 장소를 즐길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3.2 방문객은 스스로가 원한다면, 그들 자신의 걷는 속도에 맞추어 유적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장소의 물리적 조직과 총체성, 그 자연적, 문화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한 이동 경로가 필요할 수 있다.

3.3 사적지의 관리자, 방문객, 정책입안자, 계획가 그리고 관광업 종사자들에게 있어 성

스런 장소, 관습, 그리고 전통의 신성함에 대한 존중은 중요한 사안이다. 방문객들은 해

당 공동체의 생활양식과 가치를 존중하고, 도굴품의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의 밀매를 거

부하며, 다시 찾았을 때에도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분별 있는 태도를 취함으로 환영받

는 방문자로서 처신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3.4 관광 활동을 위한 계획은 방문자들의 편안과 안전, 복지를 위하여 적절한 편의를 제

공해야 하며, 이는 중요한 특징 또는 생태적 특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방문의 즐

거움을 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 4원칙

해당 공동체와 주민은 보존과 관광에 대한 계획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4.1 지역적 차원에서 해당 공동체와 소유주, 그리고 자신의 소유지 및 사적지에 대한 전

통적 책임과 권리를 행사하는 현지의 관련 주민들의 권익을 존중해야 한다. 이들은 관광

의 측면에서 자신의 유산 자원, 문화적 관습과 당대의 문화적 표현의 식별, 보존, 관리, 

소개, 그리고 해석하기 위한 목표, 전략, 정책, 그리고 규약을 수립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4.2 특정한 장소 혹은 지역적의 유산이 세계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떠한 관

습, 지식, 믿음, 활동, 인공물 또는 사적지에 대한 물리적, 정신적, 지적 접근을 제한하거

나 관리하고자 하는 일부 공동체 또는 현지 주민들의 요구와 바람은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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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제 5원칙

관광과 보존 활동은 해당 공동체에 이익을 주어야 한다.

5.1 정책 입안자는 여러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개발을 증진하고 빈곤 완화가 필요한 곳

에 기부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역을 넘어서 관광 수익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5.2 보존 관리와 관광 활동은 교육에서부터 훈련, 그리고 정규직 고용의 기회에 이르기

까지 모든 차원에서 현지 혹은 지역 공동체의 남녀 모두에게 공평한 경제적, 사회적, 그

리고 문화적 혜택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5.3 특별히 유적지의 관광 프로그램으로부터 비롯된 수익의 상당 부분은 자연적, 문화적 

맥락을 포함한 그 장소의 보호, 보존, 소개를 위해 할당되어져야 한다. 가능하면, 방문객

은 이러한 수입의 배분에 대해 숙고할 수 있어야 한다.

5.4 관광 프로그램은 그들의 문화적 가치를 소개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지역주민의 기

술을 강화함으로써 해당 공동체로부터의 안내인과 현장 해설가의 고용과 훈련을 장려하

야 한다.

5.5 해당 공동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산에 대한 해석과 교육 프로그램에는 현장

해설가의 참여를 권장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보존과 보호에 대한 직

접적 관심을 고취함으로써 그들의 유산에 대한 존중과 지식을 향상시켜야 한다.

5.6 보존 관리와 관광에 관한 프로그램은 정책입안자, 계획가, 연구자, 디자이너, 건축가, 

해설가, 보존주의자 그리고 관광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포함해야 한다.

참가자들은 때때로 상반되는 쟁점, 기회,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이 겪는 문제의 해결을 

돕고 이해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제 6원칙

관광 진흥 프로그램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특성들을 보호하고 강화해야 한다.

6.1 관광 진흥 프로그램은 현실적인 기대치를 세우고, 잠재적 방문객에게 어떠한 장소 

또는 해당 공동체가 가지는 특별한 유산에 대한 성격을 주지시켜서 그로인해 적절히 처

신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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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중요한 유적지와 수집물들은 동시 방문객의 수의 초과를 방지하고, 퇴장객수의 변동

을 최소화함으로써 방문 경험의 질을 높이고, 그 진정성을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조성되

고 관리되어야 한다.

6.3 관광 진흥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에게 보다 광범위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지방색 

또는 지역성을 경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장소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폭넓은 수익의 분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4 지역 공예품과 기타 산물에 대한 판매, 유통, 판촉은 해당 공동체에 합당한 사회적, 

경제적 대가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 문화적 총체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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