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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관광콘텐츠가 지역이미지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창조적 스토리텔링의 조절효과 검증-

강 광 민 

  과거에는 국력의 지표가 국방력과 경제력이 중심이었지만, 오늘날은 문화가 

국력의 중요한 지표로 부각되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화·

관광·레저·서비스산업을 다양하게 육성하고 고급화를 이루어야 한다. 시대변화에 

따라 문화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광주광역시의 극락강과 황룡강 일대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창조적 스토리텔링 전략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주민통합을 

위한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덴마크의 미래학자 롤프 옌센(Rolf Jensen, 2013)은 정보화 시대를 지나 앞

으로의 사회는 소비자에게 꿈과 감성을 제공하여 차별화가 핵심이 되는 드림 소

사이어티가 도래하고, 이야기와 꿈이 부가가치를 만들며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

시장이 형성된다고 주장 하였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 경쟁력 제고 

전략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용할 인력 대신 인공지능 로봇과 자동화로 인해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외부의 관광객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고, 머무를 수 있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문화관광 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창조적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고,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가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수준의 향상과 서로간의 격차를 줄여 지역주민 모두가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기에 지역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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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지역별로 관광콘텐츠와 관련한 사업의 규모는 커진 반면, 내용이나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는 지역 특유의 고유성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차별성 없는 

유사한 관광행사를 각 지역별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독창성이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속적인 발전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공한 사례를 

흉내 내기보다는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정체성을 찾는 지역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외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역발전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기초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증연구자료 수집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설문지나 부정확한 설문지를 배제하고 총 573부의 

설문지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하여 관광콘텐츠 요소 중에서 활용성이 지역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이미지 제고와 삶의 질을 향상시

키고자 할 때 창조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매력 있고, 흥미로운 요소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관광시장에서 다른 관광지와의 차별

화를 가능하게 하여 관광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창조적 

스토리텔링이 차별화된 지역관광지의 마케팅 도구로 효과성이 있으며 지역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창조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광주광역시의 부족한 

문화관광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명을 활용한 극락강의‘천국마을’과 황룡강의

‘용오름 쇼’의 창조적 스토리텔링의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함으로써 다른 지방

자치단체 간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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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광주광역시의 지역성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창조적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체험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제공함으로서 관광객

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이를 통해 경제적 성과와 함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역의 관광자원이 갖고 있는 흥미로운 소재

를 발굴하고 미래의 트렌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롭고 차별화 된 관광자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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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ourism Contents on the Regional 

Image and Residents’ Quality of Life : 

Creative Storytelling as A Moderator

    

Kwang-min Kang  

                            Advisor : Prof. Jong-rok Yoon, Ph,D.

                 Department of Business Adminstr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se days, Tourism business developed based on local content 

resource has been considered important as one of strategies to 

increase local competitiveness. Tourism as an international industry 

and as the biggest provider of jobs on the planet boasts a greater 

array of heterogeneous stakeholders than many other industries. 

  Potential tourists frequently have limited knowledge about a 

destination not previously visited, often only from media or their 

social groups, and they formulate images of alternative locations, so 

that image emerges as a critical element in the destination choice 

process.

  This study aims to search for creative storytelling strategies using 

local cultural resources for active tourism business of Hwangryong 

River Area, Gwangsan-Gu, Gwangju City, judge possibility of local 

development through community integration along with growth of 

local economy. Based on resource dependency theory, tourism 

content are critical antecedents of regional image and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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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of life. Tourism contents are consist of potentiality and 

usability concepts. 

  For the purposes, This study analysed successful cases of local 

development and interviewed residents and visitors with the use of a 

questionnaire for empirical test of hypothesis. 

  We build up main effect, mediating effect and moderating effect 

hypothesis. To test the hypothesis, questionnaires are collected 

visitors from Seoul, Gyongkido, Gwangwondo, Daejeon, Chungnam, 

Gwangju, Jeonnam, Daegu, Gyongbuk, Busan and Gyongnam. Of the 

data collected, Responses which may cause errors or unclear 

responses were excluded from a final analysis and a total of 573 

copies were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usability as one of tourism content factor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regional image, so that we should pay attention to it in 

that tourism contents including texts, images and sound should be 

developed and delivered to consumers. however potentiality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regional image.

  Second, regional image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residents’ 

quality of life. so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pay attention to 

develop good local images. Based on the results suggested that 

creative stories should be developed to infuse life force into tourism 

resources and storytelling should be added to local tourism 

resources to revive it as an attractive tourism asset. 

  Third, Regional image mediate relationship between usability and 

residents’ quality of life. tourism content suggested that if strategies 

of searching for and maintaining main factors for good local images 

are developed, local images can be enhanced through the local 

contents, therefore, local governments or related local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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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s should search for good attractions in their communities 

and create interesting stories which can maximize satisfaction of 

tourists. 

  Finally, creative storytelling moderated between usability and local 

image. that means local government focus on making story of rural 

tourism contents also, they should excavate interesting materials for 

local tourism resources using storytelling and secure new and 

distinctive tourism resources that will lead in a future trend. 

  Achieving competitive advantage in times of rapid change requires 

tourism stakeholders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direction 

of change and its implications for story telling and enhancing the regional 

image. Moreover, strategic development will increase the number of 

tourists and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community development 

through increased demand for tourism. 



- 1 -

Ⅰ. 서  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과거에는 국력의 지표가 국방력과 경제력이 중심이었지만, 오늘날은 문화가 국력

의 중요한 지표로 부각되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

레저·서비스산업을 다양하게 육성하고 고급화를 이뤄야 한다. 시대변화에 따라 

문화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 경쟁력 제고전

략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

면서 고용할 인력 대신 로봇이 인공지능화 됨으로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외부의 관광객을 지역으로 끌어들여 

머무를 수 있게 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문화관광 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되어가면서 지역 간의 경쟁이 한층 심화됨에 따라 지역 

경쟁력 향상 전략의 하나로 관광콘텐츠를 통한 지역개발정책이 부각되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된 이래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

반 관광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렇게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는 가운데 관광산업은 과거 정부주도형 관광개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특화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려는 관광

프로그램개발 사례가 많다.

  관광콘텐츠는 관광객이 경험하는 관광대상 혹은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로 문화유적, 자연, 이벤트, 테마파크, 음식, 산업시설 등이라 할 수 

있다. 관광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산업이 발전 될 경우 그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이 또한 지역주민의 주요소득원이 되어 자치단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수준의 향상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차별성과 경제

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기에 지역관광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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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우경식, 2004).

  그러나 지역별로 관광콘텐츠와 관련한 사업의 규모는 커진 반면, 프로그램 구

성과 내용에 있어서는 지역특유의 고유성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차별성이 없는 

유사한 관광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콘

텐츠들은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지역의 독창성이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채, 국내·외의 성공 사례를 

답습하기에 급급한 결과 사업 초기에는 관광객의 유입을 비롯하여 활성화가 이루

어지는 듯했지만 지속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결국,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단기

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장기적인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2000년대 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장 유치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던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은 세트

장은 드라마방영중과 영화상영중에는 인기를 끌며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였지만, 

드라마나 영화상영이 끝나고 나면 후속 프로그램이 없는 관계로 관광객은 점차 

줄어든다. 결국, 세트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면서 지역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도 올레길의 성공사례를 모방하여 각 

지역에서 유행처럼 시작한 올레길 조성사업도 역시 같은 문제를 가진다. 각 시·도 

단위에서도 지역의 올레길 개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며 나섰다. 그 결

과 같은 지역의 길에 중복으로 투자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빈번하였으며, 

같은 길을 두고 부서에서 부르는 명칭이 서로 다른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

다. 지역문화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은 유행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실제 거주하는 지역민의 동의나 

참여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속적인 유지와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획일화되고 전형적인 지역문화자원 개발 사업 속에서 기존의 성

공한 사례를 흉내를 내기보다는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 혹은 지역이 

지향해 나갈 정체성을 부각시켜야한다.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활용하

여 고유한 가치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지역 자체

에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문화재, 명승고적, 심지어 하천이나 계곡 등의 자연, 

생태적인 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 넣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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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스토리텔링이다. 

  창조적 스토리텔링은 문화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활용하는데 매우 탁월한 방안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자원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진행되어 왔었다. 

그러나 자원의 활용방법 중 창조적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덴마크의 미래학자 롤프 옌센(Rolf Jensen, 2013)은 정보화 시대를 지나 앞으

로의 사회는 소비자에게 꿈과 감성을 제공하여 차별화가 핵심이 되는 드림 소사

이어티가 도래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야기와 꿈이 부가가치를 만들며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시장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과거 대규모 관광시설 건립 등 하드웨어 중심의 관광 정책이 한계에 부딪히자, 

최근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콘텐츠 중심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좋은 성과를 내는 사례가 있다. 스토리텔링을 관광에 도입하면서 지역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여 각 지역에서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 전통, 역사 

등을 반영한 독창적인 관광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최희선(2016)은 진주남강 유등축제를 중심으로 전통문화 소재에 따른 스토리텔

링에 성공한 사례에 대한 연구에서 최근 문화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전통문화 소

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문화 소재를 흥미롭게 재구성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김혜림(2013)은 감성에 호소하는 이야기가 담긴 관광 스토리텔링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관광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학문적, 실무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개성있는 관광상품, 특히 문화관광 상품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인프라 구축만으로는 외부의 관광객 유치는 한계가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국적인,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지역성 혹은 독창성을 

지닌 문화관광콘텐츠의 개발이 중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지역에서 유명한 장소를 

선정하여 이야기를 발굴하여 관광 스토리텔링으로 홍보운영하고 있으나 스토리

텔링을 통한 관광콘텐츠가 적절하게 마련되지 못하여 단순히 형식적인 틀만 

따라하고 있는 수준에 그쳐 실패하는 사례도 많다. 

  스토리텔링은 상품의 가치를 높여주고 소비자로 하여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려면 관광산업에서도 관광지의 경쟁이 심화되고 모방이 쉽게 이루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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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점적인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창조적 스토리텔링을 통한 차별화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김혜림, 2013). 

  창조적 스토리텔링은 단순한 방문과 체험을 벗어나 지역의 이미지 제고에 막

대한 영향을 미치고 관련특산물이나 먹거리 등의 판매 향상을 가져와 지역경제

에도 기여하게 됨으로 도시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한 관광상품 개발은 지방자치

단체의 중요한 지역발전의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체험요소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성을 대표하는 

문화자원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기존 자연생태의 문화자원에 창조적 스토리텔링을 

적용하였다.“극락강의 스토리텔링을 통한‘천국마을’과 황룡강의 스토리텔링을 

통한‘용오름 쇼’의 창조적 스토리텔링의 관광콘텐츠개발을 연구하였다.

  창조적 스토리를 바탕으로 체험프로그램 및 이벤트 요소를 제공함으로서 관광

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광주광역시의 극락강과 황룡강 일대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창조적 스토리텔링 개발전략을 모색하고 지역의 경제적 성과와 함께 지역

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지역발전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국내·외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더불어 지역발전의 성공사

례 분석과 실제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기초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의 지역성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창조적 스토리

텔링을 바탕으로 체험프로그램 및 이벤트 요소를 제공함으로서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이를 통해 경제적 성과와 함께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콘텐츠가 지역이미지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관광콘텐츠가 삶의 질에 미치는 지역이미지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 하고자 한다. 

  셋째, 관광콘텐츠가 지역이미지에 미치는 창조적 스토리텔링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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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들로 부터 이론체계를 정리하고, 

가설을 설정한 다음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각각의 설문항목들을 기존의 선행연구에

서 도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관광콘텐츠 개발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도출된 조작적 개념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모형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관광

콘텐츠 개발의 개념과 실행요인을 파악하고 관광콘텐츠가 지역이미지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문헌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로 구분하였다. 

먼저 문헌적 연구에서는 관광콘텐츠개발의 개념, 관광콘텐츠의 구성 요인, 

창조적 스토리텔링의 개념, 지역이미지의 개념, 삶의 질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

았다. 관련 선행 연구논문도 고찰하여 구성개념들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본 연구의 실증적 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위한 

자료는 설문지에 의하여 수집하였으며, 설문지는 서울·경기, 강원도, 대전·

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지역의 관광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통계분석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설문지나 부정확한 설문지를 

배제하고 총 573부의 설문지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첫째, SPSS 20.0을 활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빈도분석과 응답자 

특성에 따른 평균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수에 대한 1차 요인분석과 Cronbach-Alpha계수에 의한 신뢰도 

분석, 최종적으로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셋째, 전체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분석과 독립변수에 대한 다중공선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전반적 구성은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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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시사점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연구결과의 요약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연구모형의 평가 연구가설의 검증측정모형의 평가

Ⅴ. 실증 분석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표본의 선정 및 분석방법

가설의 설정연구모형의 설계

Ⅳ. 연구 방법

Ⅲ. 연구모형의 설계 및 가설의 설정

관광콘텐츠 창조적
스토리텔링

지역이미지 삶의 질

Ⅰ. 서 론

연구의 범위와 방법 논문의 구성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이론적 배경

<그림 1-1> 연구의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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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2.1 관광콘텐츠 

  2.1.1 관광콘텐츠의 개념 

  앤 노턴(Anne Norton, 2007)은 문화는 사람과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이의 

간격이라고 주장하였다. 문화는 삶 자체와 삶을 영위해나가는 소통 방식을 다룬

다고 정리할 수 있다. 조금 더 세분화 해보면, 문화는 인간의 의식주를 바탕으로 

삶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체계, 양식, 방식, 사고 등의 총체이다. 또한, 이를 

아우르는 공간적, 역사적, 시간적, 특수성 등을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자원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온 전통 및 역사문화 영역, 공연, 전시, 

문학 등 미학적인 영역,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일상생활 영역으로 나누었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김민옥(2006)은 지역의 문화자원은 문화적 소산물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흔히 일컫는“인류의 문화 활동의 소산으로서 예술·과학·종교·도덕·

법률·경제·민속·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는 

개념의 문화재와 문화자원을 비교하면 문화자원이 좀 더 포괄적 의미를 가진다

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법률적인 의미의 문화재는 문화자원의 의미나 범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남치호(2013)는 지역문화자원을 크게 유형문화자원과 무형문화자원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형문화자원은 문화시설자원, 역사문화자원, 인공경관자

원으로 세분화되며, 무형문화자원은 인적문화자원, 비 인적문화자원으로 세분화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지역문화자원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

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비롯하여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이룬다. 즉,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특수성 등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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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생동감 넘치며 진정성 있는 지역문화발전은 결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는 연결고리가 된다. 문화의 다양성은 인간의 중요한 유산이고 수많은 

사람과 지역의 언어, 상상, 기술, 삶의 방식과 창조적 행위의 결과이자, 지적이고 

감성적이며 정신적인 실존의 매개체이다. 

  문화산업이 표준화되고 세계화 된 소비문화의 확장 속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의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문화산업의 투자자 역할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문화의 다양성 또한 중요한 의제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또한 문화자

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과제로 삼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을 민선으로 선출하면서 

1995년부터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었다. 지방자치란 국가로부터 독립된 별개

의 지방정부조직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치형태로써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정치와 행정을 지방의 책임 하에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

하며, 지방정부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과 같은 

지방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안태열, 2008).

  지방자치시대에는 정책의 방향과 사회시스템 등에 있어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이 지방정부로 점차 이양

되며, 국가발전의 주체가 중앙정부라는 관점에서 그 주체가 다양할 수 있다는 

다원주의 관점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참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게 되었다(안태열, 2008). 

  무한경쟁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스스로 자신들의 

자치역량과 기획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의 확대 및 책임성을 통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지역대학, 지역기업 

등과 같은 혁신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혁신을 가속화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관광분야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연택, 2014). 

  관광산업은 주체와 객체 그리고 매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관광주체는 관광객이며, 관광객체는 관광주체의 관광대상이고, 관광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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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주체를 관광객체로 연결시켜주는 중개요소이다. 관광산업의 4가지 

요소로는 첫째, 관광을 하는 사람 즉 관광의 주체는 관광객이고, 둘째, 관광객

이 경험하고 느껴본 관광대상물 즉 관광객체는 관광대상인 건축이나 자연경관, 

전통문화, 관습, 민속물 등 관광객이 관람하는 관광목적물이자 대상이며, 셋째,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관광대상물인 관광목적물을 관람하고 경험하게 하는 관광

매체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정보, 교통, 숙박 등의 관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넷째, 관광환경에 이러한 주체, 객체와 매체에 영향을 주는 외부

의 총제적인 자극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정리하면 관광산업의 4가지 요

소로는 관광주체, 관광객체, 관광매체, 외부의 자극을 의미한다. 이러한 4가지 

요소로 구성된 관광산업의 구조에서 관광콘텐츠는 관광객이 경험하는 관광대상 

혹은 관광 상품으로 개발 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가리킨다. 관광대상은 

산과 바다 등의 자연문화재 등의 문화유적, 축제 등의 이벤트, 음식, 테마파크, 

산업시설 등 관광객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우순, 2004).

  관광산업은 <표 2-1>과 같이 관광콘텐츠를 기반으로 주민의 소득이 증가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수준의 향상과 도시와의 격차를 줄여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길이기에 지역 관광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우경식, 2004). 

<표 2-1> 관광산업의 효과

구  분 긍정적 효과

경제적 효과

- 지역소득의 증가

- 고용창출

- 국제수지 개선

- 산업연관 효과를 통한 지역발전

정치적 효과 - 인적교류 증대를 통한 친선교류 효과

사회적 효과

- 여가 기회의 제공

- 새로운 체험을 통한 교육적 효과

- 문화자원 보존효과

자연보호 효과
- 자연훼손 방지

- 동물생태계의 보존

* 자료: 모성은 (2011). 지방의 관광산업 발전 전략. 한국지역경제학회



- 10 -

  경제적 효과는 지역소득 증가와 고용창출은 타 산업 연관효과를 통해 지역발

전이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정치적으로 인적교류 증대를 통한 친선교류 효과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새로운 체험을 통한 교육적 효과, 문화자원 보존 효과 등이 

있다. 이러한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곧 지역특유의 관광콘텐츠 개발과 세계

적인 관광인프라 구축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지식지향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국제관광시장에서 지역관광산업이 생존하기 위해

서는 관광 수요자의 니즈에 부응하는 관광서비스 및 각종 편의제공 시스템의 구

축과 더불어 관광콘텐츠의 매력도를 제고시킴으로써 관광의 국제경쟁력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모성은, 2011).

  2.1.2 관광콘텐츠의 특성

  콘텐츠는 상징, 기호로 구성되는 의미작용이 시공간적 축적과 전달을 통해 생산·

공유되는 의미구성물로 과거의 문화유산과 현재의 가치체계가 결합하면서 발전

하는 매우 역동적인 창조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콘텐츠진층원, 2012).   

  이러한 관광콘텐츠는 관광객의 활동근원이 되는 제반자원을 의미한다. 관광콘

텐츠의 개념을 정의해 보면 우선적으로 좁은 의미에서의 관광콘텐츠와 넓은 의

미에서의 관광콘텐츠로 나뉘는데 좁은 의미에서의 관광콘텐츠는 구성요소 중의 

하나로서 유인성을 지닌 유·무형의 모든 대상물을 말한다. 다시 말해 관광콘텐

츠가 대상물로서 가치를 갖기까지는 관광객에게 관광지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

광기업의 개발의도와 더불어 관광관련 제반시설을 더하여 그것과 관련된 관광콘

텐츠가 일체되어 개발함으로써 관광지가 형성된다. 아름다운 풍경을 조망하고, 

고찰을 참배하고, 민요, 민속무용을 감상하고, 도시를 탐방하고, 호텔에서 쉬는 

등의 구체적인 관광행동은 목적지의 사찰, 도시, 호텔 등의 유형과 풍경, 민요, 

무용 등의 무형물을 대상으로 그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유형물과 무형물

이 관광대상으로서의 관광콘텐츠이다(김사영, 2000). 

  넓은 의미에서의 관광콘텐츠는 인간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삼라만상의 

총체라고 볼 수 있다. 즉, 면적으로 분포하는 자연환경과 정적으로 분포하는 

인문환경의 행렬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관광콘텐츠는 관광체계를 구성하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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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중의 하나로서 관광주체인 관광객에게 관광 동기나 관광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매력과 유인성을 지닌 유·무형의 모든 대상물을 의미한다. 

  관광콘텐츠는 관광산업의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와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문화

적 가치를 갖는다. 이는 건전한 여가문화의 장을 제공하며, 동시에 경제개발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기본적으로 관광객과의 유기적인 관련성에 의해서 관광콘텐

츠의 가치여부에 대한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관광객의 특성(국적, 성별, 연령별, 

직업별)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개념이 달라 질 수도 있다(이후석, 1999). 

  이 외에도 관광콘텐츠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정의가 약간씩 다르지만 이를 

정리하여 정의해 보면, 관광콘텐츠란‘관광객의 관광 동기나 관광 행동을 유발하

게끔 매력과 유인성을 지나고 있으면서, 관광활동이 원활하기 위한 필요한 제반

요소인데, 보전·보호가 필요하고 관광콘텐츠가 지닌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

며, 비소모성과 비이동성을 지닌다’라고 정의되어있다(김창갑, 1988).

  관광콘텐츠는 일반적인 콘텐츠와는 다르게 그 자체에서 여러 가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채규현, 2003).

  첫째, 관광콘텐츠는 매력성이 있어야 한다. 매력성이란 사람의 마음을 끌리게 

하는 것으로 인간의 욕구와 취미를 자극하여 끌리거나 끌려고 하는 힘을 의미

한다. 그러므로 관광콘텐츠의 매력성이란 관광욕구를 가진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는 힘을 지닌 콘텐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광콘텐츠의 매력성

은 원시적인 자연미, 신기함, 특이성 등과 같이 관광객의 욕구에 따라 다양하

게 나타난다. 

  둘째, 관광콘텐츠는 개발을 통해서 관광대상이 된다. 개발이란 현재보다 나은 

상태이거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

하는 목표 지향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광콘텐츠

는 단순히 자연적 소산의 상태만으로도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측

면도 있지만 대부분의 관광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창조적 개발

이 필요하다.

  셋째, 관광콘텐츠는 보호·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관광콘텐츠는 관광욕구 충족 

및 관광의 질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서 보호·보존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광콘

텐츠는 천연콘텐츠와는 달리 관광객의 계속적인 이용에 따라 보호·보존하지 

않을 때는 관광콘텐츠로서 가치가 상실되거나 감소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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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관광콘텐츠는 관광객의 가치 변화에 따라 범위의 다양성을 지닌다. 관광

콘텐츠는 관광객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선택, 선호, 이용, 소비될 때 가치를 평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광콘텐츠는 관광객의 유형에 따라 가치가 다르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양성을 지닌다. 한때는 수많은 관광객의 관광활동의 대상이었으

나 시간이 변화됨에 따라 관광대상으로서 멀어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든 관광지의 환경구성요소들의 특성이 다르고 관광객들의 욕구가 계속 변화하

는데 원인이 있다.

  다섯째, 관광콘텐츠는 비소모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 의미의 콘텐츠가 생산

의 과정에서 소멸되는 것에 비하여 관광콘텐츠는 개별적 이용에 의해 소모되지 

않는 공공재적 특성을 보인다.

  2.1.3 관광콘텐츠의 분류

  관광콘텐츠의 분류는 많은 학자들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양하게 정립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는 대부분 콘텐츠의 가시성과 생성과정에 초점을 두고 분류하고 있으

며, 미국의 경우는 관광개발을 전제로 관광콘텐츠의 범위 및 시설,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등이 결합된 포괄적인 콘텐츠까지 확대하여 분류하고 있다. 

  관광콘텐츠의 분류는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종래에는 관광객 행위대

상이 자연관광콘텐츠에 편중되었으나 근래에는 국가 간, 지역 간 왕래의 편의성

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관광콘텐츠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또한 산업

의 발달과 무역의 확대는 산업시설을 관광콘텐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관광객의 행동패턴이 종래의 감상적, 정태적 측면에서 활동적, 동태적, 

스포츠형의 패턴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보이게 됨에 따라 최근에는 관광레크리에

이션 시설이 관광콘텐츠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콘텐츠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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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관광콘텐츠의 유형

유형 구성요소

자연보호 효과
산악, 내수면, 해안, 온천, 동굴, 지형, 지질, 천문, 기상, 

도서, 동식물, 자연현상

문화적 효과
고고학적 유적, 사적,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박물관, 미술관, 기타 문화시설

사회적 효과
풍속, 행사, 생활, 예술, 종교, 철학, 교육, 미술, 국민성, 

음식, 사회형태, 인정, 예절

산업적 효과
공업단지, 유통단지, 관광농업, 백화점, 

공업시설 및 생산 공정

위락적 효과
수영장, 놀이시설, 레저타운, 수렵장, 낚시터, 카지노, 

보트장, 테마파크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정리 

  2.1.3.1 자연적 관광콘텐츠

  자연적 관광콘텐츠는 관광콘텐츠 가운데 가장 원천적인 것이 자연적 관광콘텐

츠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자연현상이 관광효과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산악, 내수면, 해안, 온천, 지형, 동굴, 지질, 기상, 천문, 도서, 동식물 

등 자연 현상적 관광콘텐츠로서 자연의 다양성이 관광욕구와 연관되어 관광대상

으로서의 관광콘텐츠가 된다. 또한 관광콘텐츠 접근성과 각종 시설을 투입함으로서 

자연적 관광콘텐츠의 활용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된다.  

   2.1.3.2 문화적 관광콘텐츠

  문화적 관광콘텐츠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고 관광매

력을 지닐 수 있는 콘텐츠이다. 대개 문화적 관광콘텐츠는 국가의 지정문화재로서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민속자료 등의 형식으로 보존되

고 있으며, 문화재 콘텐츠와 문화적 시설(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관광콘텐츠는 민족문화의 정통성 확립과 문화유

산의 보존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민족적 자긍심과 자신감의 표현

이며, 대외적으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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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김정평, 1992). 따라서 정부에서도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향토문화재의 

발굴 등을 통해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문화적 관광콘텐츠 중 문화재는 인간의 기술적인 창조의 결과로

서 그 나라 민족문화유산이 보존·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문화재는 그 민족의 가치와 지성적인 능력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전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또한 시·도 지정문화재는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되는 곳을 지정 할 수 있다. 

  문화재에 관한 국제적 인식은 UNESCO의 제창으로 1954년에 제정된 ‘무력

분쟁시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약’ 가운데 문화재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역사적 또는 예술적 의의가 큰 건축물, 가치가 있는 각종 서적.

  ② 박물관, 도서관, 기록보관소와 그 밖의 건축물.

  ③ 앞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다수 소재한 집중지구 등으로 하였다.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자주적 문화정신과 지혜가 담겨있는 역사적 

소산이며 우리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지정되어 관리되어진다. 

    2.1.3.3 사회적 관광콘텐츠

  관광콘텐츠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쉬운 콘텐츠가 사회적 관광콘텐츠이다. 

그러나 사회적 관광콘텐츠는 한나라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과거의 생활상을 

통해 현재의 발전상을 이해하는데 귀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관광콘텐츠는 

관광이 다양화 되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콘텐츠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도시의 환경, 생활문화, 각 지역의 역사, 풍속, 민속, 

국민성, 생활자료, 제도, 공공시설 등이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사회적 관광콘텐츠는 

광범위한 분야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조운기,2004).

    2.1.3.4 산업적 관광콘텐츠

  산업적 관광콘텐츠는 오늘날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자국의 산업시설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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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과정을 견학·시찰하게 하여 내국인에게는 자국의 산업수준에 대한 자부

심을 부여하고, 외국 관광객에게는 기술교류를 통한 국제 관계개선 및 자국의 

이익확보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콘텐츠가 되고 있다. 산업시설이 관광콘텐츠의 

개념에 포용된 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관광현상의 발전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적 관광콘텐츠란 산업시설과 그 기술수준을 보이기 위한 산업적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광객은 자기개발, 지식 및 교양증대 수단으로써 

산업관광 대상물인 시설, 기술, 생산과정, 생산품 등의 시찰, 견학, 체험 등을 

통해 관광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산업적 관광콘텐츠는 비교적 새로운 분야

로서 자국의 산업 기술수준을 외국 관광객에게 인식시켜 경제, 무역, 기술교류 

촉진효과를 얻고자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 등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산업적 관광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가 

높고, 특히 마케팅 전략에서 잠재적 시장공략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2.1.3.5 위락적 관광콘텐츠

  일반적으로 위락적 관광콘텐츠라 함은 개인의 자유재량 시간에 자발적인 참여

를 통해 만족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시설을 일컬어 위락적 관광콘텐츠라 한다. 

경제발전으로 인한 오락시설에 대한 관광수요가 증대되면서 관광콘텐츠 그 자체

의 분류를 새롭게 정립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레크리에이션 콘텐츠라는 시대적 수요증대에 따라 새로운 콘텐

츠를 추가로 분류하게 되었다. 

위락적 관광콘텐츠 중 대표적인 콘텐츠가 테마파크이다. 테마파크는 관광객들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매력적 시설을 개발·제공하고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창출하게 

만들었으며, 앞으로 관광콘텐츠 개발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테마파크의 위락적 시설은 여가시간의 증대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효율적 활용, 수요 지향적 콘텐츠로서의 활용가치가 매우 큰 관광콘텐츠라 

할 수 있다(조운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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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관광콘텐츠의 선행연구 

  

  관광콘텐츠는 다양한 형태의 관광에 활용되는 각종 소재로서 관광자원과 

관광매력물의 역할을 하는 중심적 소재가 되며,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관광자

원의 역할을 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차별화 및 이미지 형성에 크게 

기여한다.

  관광콘텐츠 개발은 인간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소재로 제작, 가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콘텐츠가 관광객에게 전달될 때, 관광 상품으로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관광 상품의 수명과 관광객의 만족을 보장 한다(전명숙, 2007).

<표 2-3> 관광콘텐츠의 구성요소와 측정

연구자 관광콘텐츠의 구성 요소

임주현(2002) 자연적요인, 환경시설요인, 역사문화요인, 서비스요인

이정표(2009) 잠재성, 활용성

박석희(2006) 정확성, 신뢰성, 명료성, 테마성

박명희(2007) 흥미성, 교육성, 리드성, 테마성, 적합성, 신뢰성

Inskeep(1991) 자연적 매력물, 문화적 매력물, 특별한 매력물

Coltman(1981) 자연환경적요인, 문화적시설요인, 인위적매력물

본 연구 내용 잠재성,  활용성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정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크게 거시적인 개념인 잠재성과 

미시적인 개념인 활용성을 관광콘텐츠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잠재성’이란 관광콘텐츠의 가치는 주어진 정보와 지식, 관심, 사고의 바탕에서 

내부화를 의미하며, 깊은 사유와 감성의 발현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김민옥, 이재은, 한범수, 2013). 

‘활용성’이란 콘텐츠가 내용물 전반을 지칭하는 의미로 편의상 보수형인 콘텐츠

로 문자, 영상, 소리 등의 정보를 제작,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상품을 

의미한다(이정표,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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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창조적 스토리텔링

  2.2.1 창조적 스토리텔링의 개념

  창조적 스토리텔링은 지역의 문화자원 또는 관광매력성이 없는 자원에 스토리를 

적용하여 매력성이 있는 관광자원으로 부활시키는 것으로서 영화 촬영지나 

드라마로 새로운 창조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어 관광자원으로 재탄생되는 것을 

의미한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에서 지역 축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그 결과 많은 지자체에서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축제에 이벤트 속성을 부가한 축제를 만들었었다.

  예를 들면 정동진은 드라마 촬영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단순한 기차역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드라마 방영 후 소나무는 고현정 소나무라는 별칭이 붙었고, 

모래시계는 유명한 관광 상품이 되었다. 관광객은 정동진에서 드라마속의 주인

공에 자신의 감정을 대입하여 그 장소에 가면 드라마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과 이야기가 있어서 방문하게 된다. 

  또한 겨울연가, 가을동화의 드라마로 유명해진 관광지 또한 드라마의 이야

기가 스토리텔링이 되어서 새로운 창조적인 관광지로 개발이 되었다. 영화촬영

지는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는 관광지에 영화의 스토리를 활용하여 매력성이 

있는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부활한다. 드라마 또는 영화의 세트장이나 촬영지를 

‘반짝 특수효과’정도의 활용에 그치지 말고 주변 관광자원을 지역축제와 

연계하고 그에 따른 스토리텔링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영상관련 관광은 영화와 TV 드라마가 알려진 후, 이에 영향을 받은 관광객들

이 촬영지를 방문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영상관련 관광지의 형태는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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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영상관련 관광지의 형태

유형 특 징 사 례

장소

촬영지→영상→관광객 방문 박하사탕 (제천 진소마을)

무명관광지→영상→유명관광지
친구 (부산 일원)

편지 (아침고요 수목원)

유명관광지→영상→유명세 강화 쉬리, 연풍연가, 올인 (제주도)

시설

영상 〉 관광
공동경비구역 JSA (서울영화종합촬영소)

대장금 (대장금 테마파크)

영상 〈 관광
신영영화박물관, 켄싱턴 스타 호텔, 

한국 민속촌, 유니버설 스튜디오

행사 영상 관련 이벤트→관광지 홍보 부산 영화제, 칸 영화제

클러스터 지역전체가 영상 메카화 부산, 헐리웃

자료 : 최인호(2007).“한류관광소재의 스토리텔링 활성화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p.7.

  관광스토리텔링은 관광지, 관광시설, 관광 프로그램 등에 스토리를 부여하고 

관광객으로 하여금 흥미를 일으키게 하며, 관광에서의 스토리텔링은 관광지와 

관광객이 정보와 체험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공동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최인호,2008).

  관광스토리텔링이란 관광자원에 관련된 이야기의 소재를 발굴하거나 의미를 

찾아 관광지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작업으로 스토리 발굴, 체험, 공유의 과정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유가치를 만드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최인호, 

2008). 

  관광스토리텔링은 관광지의 지속가능한 계기를 마련해주며 지역주민, 관광객, 

매력물이 공동으로 만드는 가치 체험의 장을 제공하며, 사람들이 지적·정서적으로 

향유하는 모든 종류의 무형자산을 포괄적으로 지목하는 것으로 콘텐츠를 정의

하였다(한강희,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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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 관광가이드 해설의 효율성

관광분야에 있어서의 스토리텔링은 방문객들에게 무엇을 해설할 것인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지역 대표 매력물이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관광가이드

의 설명과 해설을 의미한다. 효과적인 해설은 관광자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언어적 본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관광지의 지속가능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2.2.1.2 다양한 매체(媒體)를 통한 표현

  스토리텔링이 종이 매체에서 표현될 경우 문학이 되고 영상 매체에서 표현 될 

경우 영화가 된다. 스토리텔링은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른 표현방식을 지닌다.

  세상에는 무수한 형식의 이야기들이 있다. 이야기, 서사물의 매체들 가운데 발언

된 언어, 그림, 제스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혼합한 것들이 있다. 이야기는 신화 

전설, 후화, 설화, 소설, 서사시, 역사, 비극, 추리극, 희극, 무언극, 회화, 영화, 뉴

스, 일상대화 등 무수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 무수한 형식을 통해서 이야

기는 시대, 장소, 사회를 초월하여 존재한다.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와 동시에 시작 

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이다.

      ① 관광 가이드

  대부분 관광분야의 스토리텔링을 논함에 있어 문화유산 해설을 많이 떠올린다. 

관광스토리텔링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설의 개념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관광지를 둘러싼 스토리를 중심으로 관광지와 관광객들이 공동으로 만들어가

는 의미체계로서, 다양한 맥락 속에서의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가이드는 방문자의 체류 기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지역 주민과의 

개인적 상호작용의 기회 자체가 매우 귀중한데다 만약 가이드가 능숙한 해설 능력을 

보여준다면 관광객은 지역에 대한 한층 고차원적인 이해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

이다. 가이드와 그 관광객이 흔히 친구가 되곤 하며 쌍방향의 문화적 학습이 발생

하곤 한다.

      ② 표지판

  표지판은 해설 정보와 지도, 사진과 그래픽을 담을 수 있는 이차원적인 표지이다. 

표지판은 상대적으로 설치가 저렴하고 디자인과 설치가 쉽다는 점에서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실용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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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축제

  축제콘텐츠를 향유하는 수요자 중심의 축제를 기획하는데 있어서 축제를 구성

하고 있는 콘텐츠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가치가 응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스토리를 통해 축제콘텐츠를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할 것인

가에 대한 스토리텔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④ 공연/재현 프로그램

  지역의 음악과 무용을 공연하고 관광객들을 위해 해설해 줄 수 있다. 전통

음식과 음료, 전통 식기들로 꾸며진 대규모의 공식만찬과 같은 의식과 활동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이 지역의 삶을 엿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시청각 해설

  영화나 TV 드라마와 같은 영상매체의 시청각적 특성은 현실감이나 현장감 

표현에 있어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호소력이 있어 관광객과 

관광목적지 간의 심리적 거리를 단축시키고, 관광지에 대한 친근감과 매력을 

느끼게 하는 등 잠재 관광객에게 영향을 주며, 관광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형성하여 관광객을 실제로 유인하는 경향이 있다.

      ⑥ 멀티미디어 쇼

  이 해설 방식은 무용과 음악, 연극 공연과 특수효과를 결합하여 특정 시간과 

장소에 와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한 감각적 체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쇼는 

대사나 노래를 통해 지식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주요 기능은 방문객들의 정서와 

감각에 호소하는 것이다.

      ⑦ 조명과 음향효과를 이용한 전시

  이것은 옥외에 설치하여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소리와 빛의 쇼를 통합한 전시

방법이다. 경관이 좋은 널찍한 장소에서 청중들은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건축물

이나 그 외장들을 관람하게 된다.

      ⑧ 인터넷

  인터넷 관광정보는 관광객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위험요인을 줄여줌으

로써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한다. 그리고 잠재 관광객이 관광지에 직접 여행을 

하지 않더라도 관광지의 문화와 역사, 이벤트 등 관광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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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자원을 이해

하는데 도움을 준다.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스토리텔링은 넓게 보면 디지털 스토

리텔링의 범주에 포함된다. 디지털 스토리텔링 과정은 공급자에 의한 콘텐츠의 

전달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결국,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스토리를 멀티미디어 작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여 관심을 유

발하고 정서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2.1.3 다양한 매체들과의 인터렉션(interaction) 주도 

            (OSMU : One Source Multi Use)

  스토리텔링의 특징은 위의 내용에서 살펴본 다양한 매체들과의 인터랙션

(interaction)을 주도한다는 점이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매체들 간의 인터랙션을 통해 다양하고 수많은 

콘텐츠를 재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하나의 콘텐츠가 여러 매체의 콘

텐츠로 변주되면서 문화상품을 만들어낸다.

자료 : 최혜실(2016)“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삼성경제연구소, p.105

<그림 2-1> 스토리텔링의 OSMU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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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지역자원기반 스토리텔링의 사례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지역자원을 토대로 개발하여 성공한 우수사례를 살펴

보고 광주지역의 창조적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역의 자원을 그대로 활용한 경우. 이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이나 조건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다. 일본의 지역 문화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전통 가옥인‘갓쇼주쿠리(合掌造り)’를 그

대로 보존한 곳이다. 

  둘째, 자원을 변형하는 경우. 여기에서‘변형’은 기존의 지역의 자원을 재구

성하거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먼저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소나기마을’을 예로 들 수 있다. 양평군이 황순원의 고향

이나 거주지가 아니었음에도 소나기마을을 조성하게 된 것은 소설「소나기」에

서 주인공 소녀가 양평으로 이사를 한다는 한 문장에서 비롯된다. 이처럼 지역에

서 구체적으로 활용한 지역자원의 부족한 경우, 지역 밖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지역에 접목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남이섬에 조성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단순한 유원지로 취급되었던 남이섬은 일반적인 관광지 등으로 조성하지 않고

‘국가’라는 독특한 소재를 사용하였다. 입장권이 아닌 여권을 가지고 나미나라 

공화국에 들어가고, 나미통보라는 특수한 화폐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의미와 재

미 요소를 갖추었다. 여기에는 남이섬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섬이

라는 특수성이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지역 자원이 미비하거나 활용가치가 없는 지역에서 자원 자체를 새롭게 

창조하는 경우. 대표적인 예는 전라남도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나비축제이다. 명

승고적을 비롯하여 명산, 계곡 등이 없는 함평군은 나비라는 독특한 소재를 축제

에 접목하여 친환경적, 생태적인 이미지를 부각하여 축제를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이 외에도 전주 남부시장 내에 조성된 창업 공간 등이 있다. 

  넷째, 광주광역시에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이와 연계된 지역관

광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한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자‘극락강의 천국마을과 황룡강의 용오름 쇼’의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

하여 지역발전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상의 분류에 따라 세부적인 사례를 검토하고, 각각의 스토리텔링 전개 방안

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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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1 지역자원의 활용

     ① 일본 갓쇼무라 합장마을

  일본 기후현(岐阜縣)의 시라카와고(白川鄕) 갓쇼무라는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갓쇼무라는‘합장촌’이라는 뜻인데, 두 손을 합장

한 듯한 지붕을 가진 일본 전통가옥‘갓쇼주쿠리’가 마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2> 일본 전통가옥 갓쇼주쿠리(合掌造り)

  

<그림 2-3> 갓쇼주쿠리(合掌造り)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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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2 지역자원의 변형

      ① 양평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마을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마을은 소설가 황순원의 단편소설 

「소나기」를 모티브로 한 마을이다. 황순원의「소나기」는 1953년 발표된 이후 

교과서에 실리고 뮤지컬, 오페라 등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고향이 이북인 황순

원의 문학촌과 소나기마을이 양평군에 세워진 것은 그의 소설「소나기」에서 비롯

되었다. 

<그림 2-4> 양평군 소나기마을

<그림 2-5> 양평군 소나기마을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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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나미나라 공화국

  남이섬은 1944년 청평댐을 만들 때 북한강 강물이 차면서 생긴 섬으로 약 

45만㎡에 이른다. 단순 유원지였던 남이섬은 2001년 강우현 대표가 부임하면

서 재 창업을 하게 되었다. 경영 정상화를 시작한 2001년에 29만 명의 관광객

이 다녀가고, 2002년에는 67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남이섬은‘나미나라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단순한 관광지나 테마파크가 아니라 방문객

들로 하여금 실제 존재하는 국가처럼 느낄 수 있도록 국가상징물, 관광청, 국가 

브랜드 등을 설정하였다.

<그림 2-6> 남이섬의 나미나라공화국 스토리텔링

<그림 2-7> 남이섬의 나미나라공화국 관광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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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3 지역자원의 창조

      ① 함평나비축제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전국 대부분의 자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축제의 관광이벤트화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그 결과 많은 지자체에서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축제에 관광이벤트 적 속성을 부가한 축제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라남도 

함평에서 1999년부터 개최되고 있는‘함평나비축제’이다. 

<그림 2-8> 함평나비축제

  축제 초기에 함평군을 떠올리며 나비축제가 연상되었지만, 최근에는 나비자체

에서 함평군과 함평군의 친환경적 이미지, 더 나아가 농산물의 긍정적인 이미지

까지 갖게 되었다. 함평군은 처음부터‘나비’를 소재로 한 축제를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 하천 둔치와 농지를 개간하여 메밀꽃, 유채꽃, 자운영 등을 심고‘함평

유채꽃대축제’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채꽃이 

제주도를 연상시킨다는 의견이 나오자 나비가 유채꽃을 좋아한다는 점에서 착안

하여‘함평나비대축제’로 변경하게 되었다. 함평군이 유채꽃에서 나비라는 소재

를 끌고 온 것은 생태문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되었다. 이 스토리텔

링의 핵심은‘나비’이다. 나비를 핵심으로 한 축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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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4 광주지역 자원기반 관광콘텐츠의 창조

  광주광역시는 문화수도 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광주의 이미지는 전문가 

및 시민들로 부터 문화관광콘텐츠가 부족한 현실이라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별화와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콘텐츠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창조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광주광역시의 부족한 문

화관광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명을 활용한 극락강의‘천국마을’과 황룡강의 

‘용오름 쇼’의 창조적 스토리텔링의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함으로서 다른 관광

지와 차별화를 도모하고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9> 광주광역시 새로운 관광콘텐츠

      ① 천국마을 스토리텔링

   천국마을은 극락강의 지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이다. 극락강은 광산구와 서구

의 경계위치에 있는 강으로서 광주천의 하류부분이다. 극락강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승과 저승의 경계의 강이라고 되어있다. 따라서‘극락강을 건너면 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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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내용으로 극락강의 지명을 활용한 테마파크형 마을을 조성하여‘천국마을’

을 만들면 우수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천국마을의 지명을 활용한 창조적 스토리텔링을 중점적으로 개발 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관광 수요창출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

<그림 2-10> 천국마을 스토리텔링

       ② 용오름 쇼 스토리텔링

  용오름 쇼는 황룡강과 어등산의 지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이다. 황룡강(黃龍江)

은 장성에서 임곡을 거쳐 송산유원지를 지나 광주송정역을 거쳐 극락강과 합수

되어 영산강으로 흐르는 지류이다. 황룡강 스토리텔링은 황룡강에는“과거 황룡

이 살았다”는 이야기와 광주송정역 뒤에 있는 운수동 마을에는「구름 운(雲) 

물수(水)」를 쓰고, 어등산은 「고기 어(魚) 오를 등(登)」을 써서‘황룡강의 물에

살던 용(龍)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하여 매일

야간시간에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레이저 쇼를 구현하여 잠들어 있는 이야기에 

숨을 불어넣어 스토리텔링 하면 우수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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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용오름 쇼 스토리텔링

   광주광역시는‘오매광주’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호남의 사투리이기도 

하지만‘오매’의 뜻은 다섯 가지 매력이 있는 도시라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머무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오매’를 적용하여 다섯 마리의 

용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하였다.

  다섯 마리의 용에 이야기를 불어넣어 용(龍)이 승천할 때 소원을 빌면 특별히 

소원을 들어주는 용으로써 스토리텔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흑룡’(黑龍)은 취업·직업에 관련된 소원을 특별히 들어주는 용 

  둘째‘청룡’(靑龍)은 건강과 관련된 소원을 특별히 들어주는 용

  셋째‘백룡’(白龍)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소원을 특별히 들어주는 용

  넷째‘적룡'(赤龍)은 이성간의 사랑과 관련된 소원을 특별히 들어주는 용 

  다섯째‘황룡’(黃龍)은 사업·경제와 관련된 소원을 특별히 들어주는 용 

  다섯 가지의 테마를 적용해 소망과 재미를 넣어 매일 어떤 용이 승천 할지 모르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매일 야간시간에‘용(龍)이 하늘로 승천하는 레이저 쇼’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과 호남을 찾아온 국내·외 관광객들이 용(龍)이 하늘로 

승천하는 공연을 보기 위해 광주송정역으로 매일 야간시간이 되면 모여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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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여든 관광객들이 공연을 보기 전에 공연장 인근에서 저녁식사를 하

게 될 것이다. 또한 공연이 끝나고 나면 늦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공연장 인근 

광주에서 숙박을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소비가 이루어짐으로 지역경제를 이

끌 성장 동력이 되고 머무를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될 것이다. 

<그림 2-12> 오매의 다섯 마리 용 스토리텔링

      ③ 복합레저단지조성

  광주광역시의 황룡강과 극락강주변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하천에 자전거 길, 

마차 길, 승마체험 등의 길을 만들어 육상레저산업을 개발하고, 어등산에는 패러

글라이딩 체험장 등 항공 레저산업을 개발하고, 황룡강에는 수상레저산업을 

개발하게 된다면, 광주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육’, ‘해’, ‘공’, 복합 레저타운을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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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복합레저단지조성

  광주광역시의 창조적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전략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자치단체 간의 관광

시장에서 차별성을 가진 관광콘텐츠로써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창조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명을 활용한 ‘극락강과 황룡강의 창조적 스토리

텔링’은 지역관광지의 마케팅 도구로 효과성이 있으며, 지역이미지 제고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2.2.3 창조적 스토리텔링의 선행연구

  관광콘텐츠개발에 창조적 스토리텔링을 적용하고자 사례를 바탕으로 적용방안

을 검토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관심 및 호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지질명소 

산방산과 용머리 해안의 가치와 중요성을 부각시켜 지질명소의 신비성을 지키면

서 제주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을 제시하였다(김명혜, 2013).

  윤유석(2012)은 한국 근대사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구의 자서전 『백범일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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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주 제 내 용

김진철

(2015)

제주도 대정성지 공간 

스토리텔링 전략 

제주도의 역사, 문화 등의 자원을 기반으로 

공간과 연계한 지역정체성 발굴에 대한 연구를 

진행

정연선

(2014)

스토리텔링기법을 활용한 

경복궁 관광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고궁 관광객의 이해도와 취향에 따라 특화

된 관광콘텐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기에 

스토리텔링 기법이 활용 

김명혜

(2014)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스토리

텔링 콘텐츠 개발사례

과학테마 북 작성을 통한 제주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및 활용

김세익

(2013)

공간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주거 공간 기획연구

공간스토리텔링을 발굴 계승, 지역문화 

스토리텔링을 통한 공유와 소통

이선민

(2013)

지역문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 계획

상권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내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기법의 적용 및 

계획안 수립

남자영

(2012)

스토리의 기능에 따른 축제

스토리텔링에 관한 연구

축제 스토리텔링의 고유의 특성파악, 

축제의 이미지형성 및 전달의 전제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역사 문화자원의 소통과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는 가지

고 있는 텍스트의 의미와 한국 근대사의 문화적 소통방안을 살펴보고,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양상을 논하였다. 

  반정화(2010)는 특정한 관광지의 스토리텔링을 관광지와 관광객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의미로 보았다. 따라서 관광지와 관광객이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상호작용하고, 관광지는 관광객의 감성에 맞는 체험 형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기존에 문화자원이 많고 기존에 연구가 상당부분 진행된 

서울을 대상 지역으로 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차재관(2013)은 광주광역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 

전략을 모색하였다. 광주광역시를 대표하는 지역문화자원과 스토리텔링의 연계 

전략을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끌어내지 못하고 담론에 그쳤다. 

<표 2-5> 스토리텔링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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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2012)

스토리텔링과 지자체 캐릭터

디자인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연구

스토리텔링과 지자체 캐릭터디자인의 상호

연관성 제시로 OSMU의 가치와 정기적인 

생명력 있는 캐릭터 활용

이병훈

(2011)

농촌관광마을의 스토리텔링

구현을 통한 장소성 확보

장소성 확보를 위한 스토리텔링, 

이에 따른 공간구성 도출

이정표

(2009)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의 지역개발 효과에 

관한 연구

스토리텔링은 관광콘텐츠 개발의

중요한 도구이며 관광자원

임혜영

(2010)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스토리

텔링에 관한 연구

관광스토리텔링의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방법

유희중

(2010)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테마파크 조성연구

새로운 테마파크의 모델 제시, 소주제 콘셉트의

스토리텔링으로 새로운 관광객으로 바뀌는 효과

정덕기

(2009)

지역발전을 위한 갓 바위 

어메니티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어메니티의 활용방안을 통해 지역의 특수하고

고유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외부로 전개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2.3 지역이미지

  2.3.1 지역이미지의 개념

  이미지(Image)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신문, TV, 

잡지 등 대중매체와 광고, 관련문헌, 기업홍보자료, 친구나 친지의 구전 등이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원천이 된다. 이러한 원천에 적극적인 노출이나 적극적인 

탐색을 통해 이미지가 형성하게 되어있다. 

  사람들은 대상이나 사물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면 대상이나 사물에 대한 

객관적 정보나 지식에 의하기보다는 한번 형성된 이미지에 따라 반응하게 되고, 

인식한 이미지는 대상이나 사물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행동은 개개인의 머릿속에 형성된 이미지에 기초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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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이미지에 따라 결정된다(오영준,2005). 

  지역이미지는 제품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비스도 아니지만, 관광객이 관광목적지

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관광학적 분야

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또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기여하는 대안으로 

지역의 이미지 차별화를 통해 참가자의 만족도와 재방문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관광이미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Baloglu & McCleary,1999).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각 지역들은 지역발전성과의 수단으로 지역브랜드를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이미지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창수,2005). 

지역이미지는 인간심리, 도시계획, 디자인 및 환경, 조직 등의 지역발전성과에

서의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관련지어진 형태로 지역에 대한 각자 개인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으로서 몇 가지의 독특한 특성들이 주된 영향을 줌으로 대상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된다(김정헌,2004). 

  또한 지역이미지는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지는 

현상을 반복한다. 때문에 지역이미지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관광객 등 대상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 지식 대상의 평가척도에 

의해 이미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고민석,2005).

  따라서 지역이미지는 지역 특성을 살려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이미지를 부각

시키면서 외부 참가자에게 가장 방문하고 싶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수범,2004).

  지역이미지는 관광목적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자치단

체에서도 지역이미지에 대한 호감도를 높임으로써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이미지의 매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김창수, 

전대희,2007). 

  선행연구들의 지역이미지에 대한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Hunt(1975)는 지

역이미지란 사람들이 타 지역에 대해서 갖는 인상이라고 정의하였고, 이는 관

광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핵심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지역이미지란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 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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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소로 인해 개인이 갖는 개별적인 경험과 지각이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신념으로 나타나는 총체적 지각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표 2–6> 지역이미지의 개념

연 구 자 개   념

Hunt

(1975) 
사람들이 그들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갖는 인상

Crompton

(1979)

사람들이 어떤 장소나 목적지에 대해 가지는 일련의 반응,

생각, 인상의 총체

김창수

(2005)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 경제, 사회, 문화, 관광 환경적 

요소가 투영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정보를 가지고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그들의 경험과 그와 관련된 지식, 신념의 총체적 지각

문연희 등

(2009)

관광지 선택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자신의 거주지 이외의 경험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갖고 있는 인상

노원중

(2010)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한 방문객들의 경험과 

지식·신념의 총체적 지각

선우영수,허중욱

(2011)

유사한 자연 및 인문 환경을 배경으로 동일한 지역에서 형성된

지역의 문화, 경제, 정치, 사회, 환경 등의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개인이 갖는 개별적인 경험과 지각에 의해 형성된 신념

  자료 :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 

  2.3.2 지역이미지의 형성과정 및 요인

  지역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역이미지의 유형을 형성원천에 따라 크게 유

인적 이미지와 유기적 이미지로 구분하는데, 유인적 이미지는 신문이나 잡지, 

TV 등으로부터 얻는 일반적 정보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고, 유기적 이미

지는 관광관련 기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작성된 촉진정보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

을 의미한다(고동우,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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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keye & Crompton(1991)은 지역이미지 요인을 유기적 이미지와 유인적 

이미지로 구분하였다. 초기단계에서 형성된 유기적 이미지는 관광지를 방문하

고 싶은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관광동기에 따라 정보탐색활동을 하게 되며, 

이렇게 형성된 유인적 이미지에 따라 관광지의 이미지 평가가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관광지를 선택한 관광지를 방문한 후 해당 관광지의 방문 전(前)과 

후(後)에 따라 종합적인 이미지로 발전하는 과정을 다음 <그림 2-14>와 같이 

모형화 하였다.

자료 : Fakeye& Crompton(1991)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그림 2-14> Fakeye & Crompton의 지역이미지 형성 모형

  Gartner(1993)는 지역이미지 요인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3가지 요인으로 구

성된다고 하였다. 즉 인지적 요소는 정보를 통해 형성된 대상의 속성에 대한 이해

와 지식으로서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와 신념의 결합이며, 정서적 요소는 목적지 

선택의 동기와 관련되어 대상에 대한 좋고 싫음을 말하고, 행동적 요소는 인지

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를 근거로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Baloglu & McCleary(1999)는 지역 전체이미지를 형성함에 있어서 정보

원천의 양, 정보원천의 유형, 연령, 교육수준, 관광동기의 심리적 동기에 따라 

인지적, 정서적 평가를 통하여 이미지가 형성됨에 따라 지역의 전체이미지가 

형성된다고 보고, 지역이미지 형성 모형을 제시하였다(<그림 2-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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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Baloglu & McCleary(1999)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2-15> 지역이미지 결정 모형

  Beerli & Martin(2004)은 지각된 관광지역 이미지의 내부구조와 함께 영향

요인을 다양한 정보원천과 개인적 특성으로 분석하고 이미지를 인지적 이미지, 

정서적 이미지, 전반적 이미지로 구분한 이미지는 서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Martin & RodriguezdelBosque(2008)는 지역이미지의 형성요인으로 기반시

설 및 경제적 환경, 분위기, 자연환경, 정서적 평가, 문화적 환경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개인들의 지역에 대한 신념뿐만 아니라, 느낌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방문객이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기능적이

고 물리적인 평가를 통해 인지적 차원의 이미지에 대하여 측정하고자 하며, 흥미

성과 편의성의 2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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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지역이미지의 측정

연 구 자 지역이미지 측정변수

박경애

(2005) 
경제수준, 시민성, 발전가능성, 보수성, 매력성

박한식

(2009)
흥미성, 편의성, 친숙성

백남길, 이애주

(2011)
지역의 경쟁력, 지역의생활수준, 지역의음식문화, 지역의 수준

박경태, 정은정

(2012)
인지적이미지, 정서적이미지

표원정, 사효란

(2013)
자연환경요인, 물리적환경요인

전영록, 박상훈

(2013)
흥미성, 편의성, 친숙성, 매력성

본 연구 내용 흥미성, 편의성

자료 :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

  2.3.3 지역이미지의 선행연구

  지역이미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학신, 박용범(2011)은 지역이

미지를 단일요인으로 구분하고 서울광장 스포츠 이벤트 품질이 세계대회유형과 

지역이미지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대회유형 요인 중 

이벤트와 환경요인만이 지역이미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시설과 편리요인에서는 유의적이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

  문선호, 조태수(2011)는 스포츠 이벤트의 참여만족과 지역이미지와의 관계 

연구에서 지역이미지 요인을 단일 요인으로 구분하고 참여만족과 지역이미지, 

지역이미지와 재방문 행동과의 구조관계를 규명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참여

만족 요인 중 혜택만족, 비용만족, 교통만족 요인은 지역이미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설만족과 서비스만족은 유의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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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다. 또한 지역이미지는 재방문 행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용호, 홍경완(2011)은 축제 방문동기에 따른 축제 서비스품질, 지역 관광

이미지, 재방문 의도 간 구조적 관계에서 지역이미지를 단일 요인으로 하여 

서비스품질과 지역이미지와 재방문 의도 간의 구조관계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다목적 추구형 집단에서 대응성, 공감성, 신뢰성이 지역이미지에 유의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지역이미지가 재방문 의도에 유의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족모험여행 추구형 집단에서는 대응성, 

유형성이 지역이미지에 유의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회성 추구형 집단에서는 신뢰성만이 지역이미지에 유의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은정, 김창수(2012)는 지역축제 브랜드가 지역이미지 및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지역이미지 요인을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로 분류하고, 

지역축제브랜드 요인과 지역이미지, 지역이미지와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브랜드 요인 중 축제의 편의성 요인이 지역이미지의 

모든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축제의 독특성과 축제 

선호도 요인에서 유의적이지 못하였으며, 지역이미지 요인과 지역발전과의 

관계에서는 지역이미지의 모든 요인이 지역발전의 모든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동안 지역이미지를 관광지 이미지와 같은 의미로서 지역이미지를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로 분류한다(박경태, 2012 ; 정은정, 김창수,201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관광지 이미지를 정서적 이미지와 인지적 이미지로 

연구한 선행연구 보다는 지역이미지라는 개념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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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삶의 질

  2.4.1 삶의 질 개념

  최근 경제발전과 더불어 우리사회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주5일제의 근무로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여가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다. 관련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김철원·서현숙·이태숙, 2011). 

  우리나라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지만 

삶의 질이라는 말은 경제적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에 풍요 이면에 나타나는 공허

함을 채워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김태순, 2013).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란 사회적 변천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사회지표’에서 유래된 것으로 점차 그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매우 주관

적인 개념이다(김영숙 등, 1996).  삶의 질이란 시대와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한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수준과 

사회 구성원들의 개인특성, 생활조건,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과 관습에 따라 변화

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Johnson(1978)은 삶의 질을 각 개인이 욕구,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필수

적인 자원의 소유이고, 개인이 발전할 수 있는 활동에 참가하고 스스로 행동하

고, 자신과 남을 비교하여 만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정운·이장주(2005)와 Massam(2002)은 삶의 질을 일반적으로 개인의 삶

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 삶에 대한 만족, 행복, 성취감으로 정의하

고 있다. 

  또한 삶의 질 대신에 안녕(well-being), 복지(welfare), 생활수준(standard 

of life), 만족도(satisfaction), 행복감(happiness)같은 유사개념의 용어가 사용

되기도 하였다(Schuessler, 1995). 삶의 질에 대한 개념적 정의로 Dalkey & 

Rourke(1973)는 사람들이 느끼는 복지이며 생활에 대한 만족감 또는 불만족감, 

행복이나 불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서현숙(2009)은 거주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환경 조건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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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갖는 주관적이고 인지적 평가이며, 생활과정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감

으로 삶의 질 개념을 정의하였다.

  Smimons(1994)는 삶의 질을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로 구분하였으

며, 주관적인 요소는 자기보고에 의해서만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의 

학자들도 삶의 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주관적인 평가에 비중을 두고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애정(2008)은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

적인 지각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삶의 질 평가는 소득, 교육수준, 직업, 후생의료, 기반시설의 양 등을 반

영한 사회적 지표의 개념을 이용한 삶의 질에 관한 연구이고, 개인의 삶의 질의 

인식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최근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개인의 생활경험과 관심영역에 대한 판단이나 느

낌과 같은 주관적 또는 심리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논의하고 있다. 즉, 심리적 욕

구인 자아실현, 자기존중, 공동체 의식 등과 같은 내재적 목표가 충족되는 경험

을 함으로써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성공, 인기, 매력 

등과 같은 외재적 목표달성으로 타인에게서 받는 보상과 칭찬 등을 삶의 질로 

생각하는 경우인데 내재적 목표가 외재적 목표보다 삶의 질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조태영, 2008).

  2.4.2 삶의 질의 구성요소

  삶의 질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만족감, 행복감 등이라고 할 때 그 만족감, 행복

감을 나타나게 해주는 요소를 크게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로 구분하여 생

각할 수 있다. 즉 만족감, 행복감 등 삶의 질에 있어서 사람들이 느끼는 인식은 물

질적인 주거환경, 교통환경, 교육환경 등과 같이 객관적인 상황으로부터 연유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물질적인 이웃사랑, 신뢰, 애착심, 자부심 등과 같은 주관

적인 감정으로부터 연유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Andrews, 1976; 김상균, 1996).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주관적인 삶의 질(SWB: subjectivewell-being)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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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삶의 질(PWB: psychological well-being)로 나누어져 수행되거나 통합

적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김정호, 2006).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접근은 객관적인 지표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개

인이 경험하는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이 자

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질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Ryan & Deci(2001). Feist et al.(1995). 이현송(1998). 김영석(2012) 등은 

삶의 질은 주관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Keyes et al.(2002). Ryff & Keyes(1995). Waterman(1993) 

등의 연구에서도 삶의 질의 주관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에 대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발표하였다. 

  삶의 질은 외적인 측면의 객관적 차원과 개인의 느낌과 인식을 반영하는 주관적 

차원이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Andereck & Jurowski, 2005). 

  이와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삶의 질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각기 다른 의미로 해석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인적 특성과 객관적 생활조건, 생활영역에 대한 주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상태이다(Lehman, 1986; Oliver

et al., 1996; Martin & Stockler, 1998; 백은령, 2003; 임근식, 2102).

  2.4.3 삶의 질의 선행연구

  삶의 질에 대한 현대적 연구는 시기적으로 60, 70년대부터 등장하였고,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주관적인 삶의 질(SWB: subjective well-being)과 심리적 

삶의 질(PWB: psychological well-being)로 나누어져 수행되거나 통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김정호, 2006). 

  지금까지 삶의 질과 관련한 관광분야의 연구주제를 고찰해 보면, 카지노산업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Gipacopassi, Nichols & Stitt, 1999; Perdue, 

Long & Kang, 1999; Roehl, 1999; 이봉구·이충기, 2004). 여가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Leung & Lee, 2004; Love & Crompton,1999; Neal Sir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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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ysal, 1999; Ngai, 2005; Oppermann & Copper, 1999; 김정운·이장주, 

2005). 그리고 문화차이에 따른 삶의 질의 인과관계 연구(Andereck & 

Jurowski, 2005; Andereck, Valentine, Vogt & Knopf, 2007) 등 크게 3가지 

주제와 관련한 연구가 큰 흐름을 이루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서현숙, 2009).

  삶의 질은 복잡한 존재양식이며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개념이라 

기보다는 한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의 수준과 사회구성원들의 가치의식과 관습

에 영향을 받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았다(김하수, 2004). 

  지역적 요인으로 사회활동 참여도 및 사회적 접촉정도와 삶의 질 사이의 상관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활동의 객관적 지표와 행복과는 정(+)

의 인과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하였다(김하수, 2004). 

  가정적 요인으로 성적욕구 충족의 기능, 자녀출산 및 양육기능, 가족성원의 

생활보장 기능 및 정신적 안정의 기능 등이 있다. 가족간의 애정, 의사소통, 

가치관의 일치 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zalai(1980)는 삶의 질에 관한 비교연구에서 삶의 질은 개인의 건강상태, 

경제문제, 결혼생활의 성공과 실패, 자녀와 친척간의 화목한 관계 또는 갈등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일반적인 정치적 생활까지도 포함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상호 친밀하고 복합적인 사회관계망은 고독감을 덜어주며,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심리학자들은 삶의 질이 개인이 처한 각자의 생활 속에서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측정하려고 노력

하였다(Cantril, 1965; Campbell et al., 1976). 

  삶의 질의 주관적인 요인은 인지적 요소의 삶에 대한 긍정·부정의 정서적 요소를 

활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Diener, 1994). 

  다른 측면에서는 자기실현적 입장에서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발현

하였는가를 측정하는 심리적 관점으로 삶의 질에 접근하였다.

  Ryff(1989)의 삶의 질에 대한 심리적 척도는 여러 후속연구를 통해 지지되고 

있다(Lindfors et al., 2006; Ryff & Singer, 2008; 김명소 외, 2001;김명소ㆍ

임지영, 2003; 김석일, 2004; 차경호, 2004; 김채옥ㆍ송운강, 2007).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보면, 삶의 질에 대한 초기연구로 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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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객관적인 지표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지만, 1970년대를 기점으로 

행복과 삶의 질이 객관적인 지표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에 

대해 주관적으로 경험한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980년대 이후는 삶의 질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와 경험적인 연구가 축적됨으

로써 삶의 질의 구성개념이 더욱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며, 그 연구들을 토대로 

삶의 질이 인지적 측면의 생활만족과 정서측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권기덕·윤창영, 2002). 

  

2.5 관광콘텐츠가 지역이미지와 삶의 질에 미친 영향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역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광콘텐츠가 

중요하며 다양한 관광콘텐츠의 개발이 핵심 성공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철원·이태숙(2010)은 관광콘텐츠 구성요인에 대하여 체계적인 분류를 

제시하였으며 지역관광콘텐츠 구성요인의 개발을 위해서는 방문객이 지역관광 

목적지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관광객은 도시 관광콘텐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관광경험 과정을 

통해 관광객이 지역 관광콘텐츠에 부여하는 의미의 양상은 어떠한가? 이것들을 

통해서 도시 관광콘텐츠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와 같은 부분에서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지역관광사업의 활성화 및 시장성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콘텐츠가 필요

하다. 다양한 관광콘텐츠는 결과적으로 도시를 더욱더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매력적인 도시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거나 방문

하기를 원하는 장소가 된다(서구원·배상승, 2005). 

  또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콘텐츠의 다양성이 꼭 필요하다. 즉, 다

시 강조하면 지역관광에 있어서의 관광콘텐츠는 그 지역의 매력성을 높여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도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김철원·이태숙, 2010).

  관광콘텐츠 개발에 창의적 스토리텔링을 적용하고자 검토한 선행연구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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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정연선(2014)은 고궁 관광객의 이해도와 취향에 따라 특화된 관광콘텐츠

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기에 스토리텔링 기법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관광콘텐츠와 지역이미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윤세목·김귀자(2010)는

관광지의 특성이 지역이미지 및 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지역이미지

를 단일 요인으로 구분하고 브랜드 개성과 지역이미지, 지역이미지와 지역경쟁력

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브랜드 요인 중 세련됨, 독특함, 

진솔함, 매력적인 요인에서는 지역이미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풍요로운 

요인은 유의적이지 못하였다. 또한 지역이미지는 지역경쟁력과의 관계에서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관광 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량

관광시대를 맞이하면서 관광이 특정 지역사회 또는 국가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

적 그리고 생태학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제고되고 있다.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관광개발로 예상되는 영향도 연구(impact studies)가 

활기를 띄고 있는 것도 이러한 관심의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승수분석 혹은 산업연관분석 등을 통해 그 효과가 충분히 밝혀지고 있

는 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관광의 효과는 사회적, 문화적 효과보다 지역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효과를 가장 중

요시되는 이유는 한 지역에 경제적인 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김연태(2013)는 주민들 자신이 지자체의 관광사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협력하여 자신들의 마을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향상시키는 과정에 대해 연구

하였다.

  정은적·김정수(2014)는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관광적 발전을 추구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지역의 관광사업 활성화와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는 서현숙(2009)의 경기도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와 삶의 질에 관해서 연구를 하였고, 

문성용(2008)은 지역축제와 지역이미지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또한 곽용한·서철현·김병국(2012)은 지역의 축제 및 관광사업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인식 그리고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김철원·서현숙·이태숙

(2011)은 지역축제와 지역관광자원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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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진하는 관광콘텐츠의 구성요인이 지역이미지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지금까지 거의 시도가 없었던 관광콘텐츠에 창조적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콘텐츠의 체계적인 개발이라는 부분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 결과는 지역관광의 정책적 의사 결

정, 지역 관광 상품개발, 지역관광 마케팅 홍보 등에 효율적이며 핵심적인 방향

성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이미지 제고와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실무적, 이론적, 정책적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 47 -

Ⅲ. 연구모형의 설계 및 가설의 설정 

3.1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는 관광콘텐츠 개발이 지역이미지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

증적으로 규명하고 변수들 간의 구조적인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모형은 이론모형과 측정모형으로 구성되는데, 이론모형은 외생개념과 

내생개념의 선형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측정

모형은 각 잠재변수가 어떤 측정변수들에 의해 측정되는가를 나타낸다. 

  본 연구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콘텐츠의 잠재성과 활용성이 

지역이미지와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관광콘텐츠가 

지역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창조적 스토리텔링의 조절효과를 확인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한 여러 가지 변수

들을 근거로 다음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3-1> 연구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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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설의 설정

  

  앞에서 제시한 관광콘텐츠, 창조적 스토리텔링, 지역이미지, 삶의 질 사이의 

영향 관계에 관하여 도출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3.2.1 가설Ⅰ:관광콘텐츠와 지역이미지

  Fakeye & Crompton(1991)은 지역이미지 요인은 관광지를 방문하고 싶은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관광동기에 따라 정보탐색 활동을 하게 되며, 이렇게 

형성된 지역 이미지에 따라 관광지의 이미지 평가가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관광지를 방문한 후 해당 관광지의 방문 전(前)과 후(後)에 따라 종합적 이

미지로 발전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관광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갖는 지역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

역의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성과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조태영·황희순, 2014).

  정은정(2010)은 관광콘텐츠와 지역축제의 가치가 지역이미지와 더불어 지역

을 발전시키는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임을 증명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윤홍열(2007)은 지역이미지가 지역발전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세목·김귀자(2010)는 지역이미지를 단일요인으로 구분하고 브랜드 개성

과 지역이미지, 지역이미지와 지역경쟁력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를 보면 브랜드 개성요인 중 세련됨, 독특함, 진솔함, 매력적임 요인에서는 지역 

이미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풍요로움 요인은 유의적이지 못하였다. 

또한 지역이미지는 지역경쟁력과의 관계에서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지훈·박하늬(2010)는 방문동기, 만족도, 구전, 지역이미지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지역이미지를 단일 요인으로 구분하고 지역이미지

와 재방문의도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역이미지는 재방

문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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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국 등(2009)은 지역이미지를 지역호감, 음식문화, 지역수준, 지역여건 

요인 등 4개 요인으로 구분하고, 지역이미지와 브랜드이미지, 지역이미지와 구매

의도와의 구조관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역이미지 요인 중 지역호감

과 음식문화 요인에서는 브랜드이미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고, 지역수준과 지

역여건 요인은 유의적이지 못하였다. 또한 지역이미지 요인과 구매의도와의 관계

에서는 지역이미지의 모든 요인이 유의적이지 못하였다.

  김학신·박용범(2008)은 지역의 관광콘텐츠의 품질이 지역이미지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Ⅰ : 관광콘텐츠는 지역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관광콘텐츠(잠재성)는 지역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관광콘텐츠(활용성)는 지역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가설Ⅱ: 지역이미지와 삶의 질

지금까지 삶의 질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역관광산업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Gipacopassi, Nichols & Stitt, 1999; Perdue, Long & Kang, 

1999; Roehl, 1999; 이봉구·이충기, 2004). 여가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Leung & Lee, 2004; Love & Crompton,1999; Neal Sirgy & Uysal, 

1999; Ngai, 2005; Oppermann & Copper, 1999; 김정운·이장주, 2005). 

관광활성화에 따른 삶의 질의 인과관계 연구(Andereck & Jurowski, 2005; 

Andereck, Valentine, Vogt & Knopf, 2007) 등 지역의 관광활성화와 지역이

미지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지역의 관광활성화와 참여는 삶의 질 혹은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가정은 Neal, Sirgy & Uysal(1999)과 Oppermann & Cooper(1999) 등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연구결과들의 이러한 가정을 지지하고 있다(김철원·

서현숙·이태숙,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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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Scott & Thigpen(1998)은 관광콘텐츠가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적 주제와 

가치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관광의 한 형태로서, 관광 매력물로써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지역의 이미지 및 정체성을 유지하고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하였지만, 김철원·서현숙·이태숙(2011)은 우리나라 

축제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를 통해 축제와 삶의 질 척도(festival and quality of life scale: FQOL 

scale)를 통해 삶의 질에 미치는 축제의 영향 정도를 제시해 주는 축제와 삶의 

질 지수(FQOL index)를 도출하고, 지역주민의 축제영향 인식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변수로 작용하는지 탐색한 결과, 지역주

민은 축제를 통한 삶의 질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지역주민의 문화적 환경부문이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의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의 관광활성화는 지역민 개개인의 측면에

서는 질 높은 정신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공동체 측면에

서는 현대사회의 고독한 존재의식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해체현상을 예방하고‘우리’

라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Neal et al.(1999)은 관광경험에 대한 만족이 전반적인 생활만족, 즉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곽용환·서철현·김병국(2012)은 

지역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삶의 질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지역

주민의 사회적, 문화적 인식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주민의 경제적 인식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유의

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곽용한·서철현·김병국(2012)는 지역관광콘텐츠와 지역주민의 인식 

그리고 지역의 발전성과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김철원·서현숙·이태숙(2011)

은 지역의 관광콘텐츠와 축제 등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Ⅱ : 지역이미지는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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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가설Ⅲ: 창조적 스토리텔링의 조절효과

스토리텔링은‘무엇을’과‘어떻게’의‘무엇을 어떻게’로 결합된 단위, 즉 

내용과 표현이야기와 서술형의 이야기방식을 의미하며 이야기 자체보다는 서술

표현에 보다 의미있게 작용하는 개념이며, 사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정의하였다(오경환, 2002). 

  특히 창조적 스토리텔링은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의 매력성이 없는 자원에 창조

적인 스토리텔링을 부합하여 매력성이 있는 관광자원으로 부활시키는 것으로서 

새로운 창조적인 이야기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관광자원으

로 재탄생되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전

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콘텐츠 개발이나 이벤트화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그 결과 많은 지자체에서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관

광콘텐츠에 새로운 가치를 적용하여 관광이벤트 속성을 부가한 변형된 축제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박인철(2016)은 스토리텔링을 구성하여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스토리텔링이 관광객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또한 사람의 경험을 통해 얻은 관광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전달은 일반적인 홍보보다 스토리텔링이 매우 사적

으로 받아들여지므로 관광객들에게 지역에 대한 지적인 욕구를 더 강하게 일으

킨다(이주현, 2007). 

  관광콘텐츠에서 창조적 스토리텔링은 관광객의 주의와 몰입을 일으킬 수 있다

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광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는 곧 지역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고명희, 2007).

  김진희(2004)는 스토리텔링은 관광객에게 관광지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

게 하고 여기서 얻은 정보가 방문을 결정하며 나아가 타인에게 구전하여 새로운 

관광객의 유입이 가능하다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Ⅲ : 창조적 스토리텔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관광콘텐츠가 지역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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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창조적 스토리텔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관광콘텐츠(잠재성)가 지역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3-2. 창조적 스토리텔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관광콘텐츠(활용성)가 지역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3.2.4 가설Ⅳ: 지역이미지의 매개효과

  Wang & Gitelson(1988)은 관광콘텐츠를 통한 긍정적인 지역이미지 형성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유한 지역이미지를 창조하여 지역의 지명도와 품격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이미지 제고는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갖게 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사회 전체

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촉매역할과 함께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길수·2001; 정은정, 2011).

  지역의 브랜드 가치와 지역발전 성과의 연구는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지고 있다. 관광콘텐츠를 통한 관광활성화는 다양한 분야

에서 지역의 이미지와 지역의 발전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기 때

문에 지역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부각시킴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삶의 질을 

유도하고 있다. 

  문승일·윤동환(2007)은 청도 소싸움축제를 통해 관광콘텐츠를 통해 지역 이

미지 확립 및 개선 그리고 다양한 수익사업 창출,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능

성을 제시하였다. 

  유승우·박경철(2004)은 관광산업이 농촌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국

내의 대표적 축제 브랜드인 생태환경축제를 대표하는 함평나비축제를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 사회적 문화적 영향, 환경 및 이미지 개선효과에 대해 분

석한 결과 유의적인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정은정(2010)은 관광콘텐츠가 지역이미지와 지역발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에서 지역의 이미지가 지역을 발전시키는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

임을 증명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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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Ⅳ : 지역이미지는 관광 콘텐츠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1. 지역이미지는 관광콘텐츠(잠재성)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2. 지역이미지는 관광콘텐츠(활용성)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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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4.1 자료의 분석 및 표본의 특성

  4.1.1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관광콘텐츠가 지역의 이미지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

적으로 규명하고 변수들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

으며, 창조적 스토리텔링에 따라 지역이미지에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미치는지에 대

해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선행연구를 고

찰하여 지역이미지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정한 관광콘텐츠(잠재성, 

활용성)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관광콘텐츠가 삶의 질에 기여하는데 있

어서 지역이미지를 통해 삶의 질을 더욱더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지역이미지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관광콘텐츠(잠재성, 활용성)와 지역이

미지 사이에 창조적 스토리텔링 정도에 따라 어떠한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창조적 스토리텔링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

변수와 매개변수 및 조절변수에 의해 최종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삶

의 질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특히 삶의 질은 계량적인 측정의 어려움을 감안

하여 인지적 삶의 질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설문내용의 타당성

과 조사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자료 수집은

편의추출법을 사용하여 2017년 8월 1일부터 2017년 8월 16일까지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총 57부를 바탕으로 예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설문

조사는 직접 방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는 본 설문조사에 앞서 초기 

설문지가 작성된 후 문항내용과 척도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

되는 조사이므로 예비조사결과 측정항목 간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통해 설문

지의 문항구성이 적합하지 않거나 질문이 모호하여 응답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항은 삭제하거나 수정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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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설문지로 2017년 9월 5일부

터 2017년 9월 22일까지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민 및 관광객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34부가 회수되어 적절하지 못한 61부를 제외

한 573부를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4.1.2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표본에 

대한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총 

573명 중 남성은 301명으로 52.5%, 여성은 272명으로 47.5%로 나타났다. 

표본에 대한 응답자의 나이를 살펴보면 573명 중 30대가 199명, 34.7%로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가 21.1%, 40대가 

23.9%, 50대가 14.6%, 60대 이상이 32명으로 5.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결혼여부를 살펴보면 573명 중 기혼이 318명, 55.4%로 미혼보다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573명 중 대졸이 387명으로, 6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재학생이 8.9%, 고졸이 16.0%, 대학원 졸이 7.5%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표본에 대한 응답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573명 중 회사원이 178명으로 31.0%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회사원이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이 54명으로 9.4%, 공무원이 22.1%, 자영업이 

17.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월 소득을 살펴보면 200-300만원이 3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200만원이 20.9%, 500만원이 이상이 

4.7%로 나타났다. 

  지역을 살펴보면 광주·호남 지역이 8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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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일반특성

구  분 빈  도 백분율(%)

성별
남 301 52.5

여 272 47.5

연령

20대 121 21.1

30대 199 34.7

40대 137 23.9

50대 84 14.6

60대이상 32 5.5

결혼
기혼 318 55.4

미혼 255 54.6

학력

고졸 92 16.0

대학제학 51 8.9

대졸 387 67.5

대학원 43 7.5

직업

학생 54 9.4

전문직 38 6.6

공무원 127 22.1

회사원 178 31.0

자영업 102 17.8

주부 46 8.0

기타 28 4.8

100만원 미만 83 14.4

소득

100-200만원 미만 120 20.9

200-300만원 미만 201 35.0

300-400만원 미만 86 15.0

400-500만원 미만 56 9.7

500만원 이상 27 4.7

지역

서울, 경기 38 6.6

대전, 충청 30 5.2

광주, 호남 486 84.8

부산, 경상 10 1.7

강원도 6 1.0

제주도 2 0.3

계 57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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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관광콘텐츠 중 잠재성과 활용성을 독립변수로, 지역이미지를 매개변

수로, 창조적 스토리텔링을 조절변수로,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기본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들을 사용하였으며, 기존의 측정 

변수들이 없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념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측정변수로 수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구성된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4.2.1 관광콘텐츠

본 연구에서는 관광콘텐츠로 잠재성과 활용성을 측정하였으며 그 중 잠재성은 

콘텐츠의 가치가 주어지는 정보와 지식들의 집합이 아닌 모든 지식, 관심, 사고의 

바탕에서 내부화를 의미하며 단순히 내용과 지식들의 정보로서 전달하는 문제가 

아닌 주제들을 바탕으로 감성의 발현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것으로  

(김민옥·이재인, 2013)의 연구를 토대로 측정하였으며, 활용성은 콘텐츠가 

내용물 전체를 지칭하는 의미로 편의상 문자, 영상, 소리 등의 정보를 제작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용이한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의 복합체로 규정하는 (강경훈·최혜실, 2014) 

의 연구를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4.2.2 지역이미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역이미지는 (노원중·이미혜, 2014)와 Alhemoud & 

Armstrong(1996)의 연구를 토대로‘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 갖는 총체적

인상’으로 정의하였다. 측정척도는 이민아(2004), 김창수(2005), 문성용(2008)

이 이용한 측정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여 이용하였는데 각 

문항별로 Likert형 5점 척도로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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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창조적 스토리텔링

  관광 스토리텔링은 관광자원의 소재를 발굴하거나 의미를 찾아 관광지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작업이며(전명숙, 2007) 관광자원이나 관광지를 이야기

하기(storytelling)라는 형식을 빌려 서술하는 형식중의 하나로서 이들의 이야기

를 끄집어내어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바로 관광 스토리텔링이라고 정의하였다

(이광원, 2008). 

  특히 본 연구에서는 창조적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지역의 자원에 창조적인 

스토리텔링을 부합하여 매력성 있는 관광자원으로 부활시키는 것으로서 

새로운 창조적인 이야기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관광자원

으로 재탄생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고자 Likert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4.2.4 삶의 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삶의 질은 정구점·장병주(2014), 장병주(2012)의 연구

를 토대로‘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외형적 생활상태와 내면적 심리상태가 좋아

지거나 나빠지는 경험의 총체로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복지수준에 대한 실질적 

만족도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으로 재정의 하였다. 측정척도는 서일교

(2006), 정구점·장병주(2014), 장병주(2012)가 이용한 측정척도를 본 연구

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이용하였는데 지역에 대한 자부심, 고용창출, 

관광객 수의 증가, 주민의 화합 등의 문항을 포함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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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관련문헌

연구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척도

(범위)
관련문헌

관광

콘텐츠

잠재성

단순히 내용과 지식들의 

정보로서 전달하는 문제가 

아닌 주제들을 바탕으로 

감성의 발현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것

연속변수

(1-5)

김민옥,

이재은(2013)

강경훈,

최혜실(2014)

활용성

콘텐츠가 내용물 전체를 

지칭하는 의미로 편의상

문자, 영상, 소리 등의

정보를 제작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용이한

정도 의미

지역이미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 갖는 총체적 

인상’으로 정의

연속변수

(1-5)

노원중ㆍ

이미혜(2014) 

Alhemoud

&Armstrong

(1996)

창조적 스토리텔링

지역의 자원에 창조적인 

스토리텔링을 부합하여 

매력성이 있는 

관광자원으로 부활시키는 

것으로서 새로운 창조적인 

이야기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관광자원으로 재탄생되는 

것으로 정의

연속변수

(1-5)

전명숙(2007)

이광원(2008)

삶의 질

지역에 대한 자부심, 

고용창출, 관광객 수의 

증가, 주민의 화합 등

연속변수

(1-5)

정구점ㆍ

장병주(2014)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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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설문지 구성 및 측정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콘텐츠(잠재성, 활용성)와 창조적 스토리텔링, 

지역이미지, 삶의 질, 인구통계학적인 일반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설문항목은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항목으로서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검증된 

사항을 선정하여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일부수정 보완하여 측정하고자 하

였다. 관광콘텐츠의 잠재성은 5문항, 활용성은 4문항 등 총 9개 문항으로 구성

하였으며 창조적 스토리텔링은 6개 문항, 지역이미지는 8개 문항, 삶의 질은 

6개 문항, 관광지 방문이용은 6개 문항 일반특성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지의 상세구성내용은 <표 4-3>과 같다.

<표 4-3> 설문지의 구성

변  수 문 항 수 문항번호

관광콘텐츠(잠재성) 5 Ⅰ- 1 ~ Ⅰ- 5

관광콘텐츠(활용성) 4 Ⅰ- 6 ~ Ⅰ- 9

창조적 스토리텔링 6 Ⅱ - 1 ~ Ⅱ- 6

지역이미지 8 Ⅲ - 1 ~ Ⅲ - 8

삶의 질 6 Ⅳ- 1 ~ Ⅳ- 6

관광지 이용의도 6 Ⅴ- 1 ~ Ⅴ- 6

성  별 1 Ⅵ-1 

연  령 1 Ⅵ-2

학  력 1 Ⅵ-3 

결  혼 1 Ⅵ-4 

직  업 1 Ⅵ-5 

월소득 1 Ⅵ-6 

지  역 1 Ⅵ-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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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자료의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에 

SPSS 21.0 KO for Windows를 사용하였으며 다음 분석절차를 실시하였다.

  첫째, 표본에 대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대상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들의 구성요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들의 설문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신뢰

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들에 대한 유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피어슨(Pearson)의 적률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단계를 거친 후 회귀모형에 투입할 수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넷째, 관광콘텐츠가 지역이미지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의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관광콘텐츠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지역이미지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소벨검증(Sobel Test)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창조적 스토리텔링에 따른 관광콘텐츠의 잠재성과

활용성이 지역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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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증 분석

5.1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에 앞서 가설검증에 필요한 각 구성개념들이 신뢰성

과 타당성을 가지고 측정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신뢰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반복하여 측정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의미하

는 것으로 결과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내적 일관성 검증법은 같은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개의 항목을 이용하

는 경우 측정도구내의 항목별 평균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신뢰성을 확인

하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론바 알파계

수를 이용한다. 크론바 알파에 의한 신뢰성 검증은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크론바 알파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 수단들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은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여러 변수들의 저변에 존재하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요인들을 찾아내는 통계

적 기법으로 여러 개의 변수들을 그 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정리한다는 점

에서 자료를 축소하고 요약하는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

증에 앞서서 변수들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요인으로 

묶이지 않거나, 전체항목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수정된 총점수와의 상

관관계가 낮고 알파 값을 상당히 개선시키는 항목은 최종분석에서 제외되었

다. 타당성은 그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

게 측정하였는가를 의미하게 된다. 

타당성의 평가는 그 방법에 따라 개념 타당성, 기준관련 타당성, 내용 타당

성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내용 타당성은 특정한 측정도구의 

대표성에 관한 개념이며, 기준관련타당성은 특정변수간의 통계적인 관계를 규

명하는 것이다. 또한 개념타당성은 변수들의 특성측정과 관련한 것으로서 측정 

자체의 정확성에 관련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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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타당성을 검증하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흔히 요인분석이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판별타당성과 개념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추출에 있어서는 구해진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요인의 수를 적절히 줄이기 위한 주성분 요인분석방식을 사용하였고, 요인의 

회전으로는 직각회전방식을 선택하였다. 

요인 분석결과는 <표 5-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5개 요인으로 구분되었

다. 각 요인별로 적재치를 살펴 0.6이상인 변수들만 추출하였는데, 그 결과 

관광콘텐츠 중(잠재성), 창조적 스토리텔링, 삶의 질, 지역이미지, 관광콘테츠 

중(활용성)으로 도출되었다. 

관광콘텐츠 중(잠재성)을 설명해주는 설명분산은 19.55%, 창조적 스토리텔링

의 설명분산은 16.21%, 삶의 질의 설명분산은 15.79%, 지역이미지의 설명

분산은 15.55%, 관광콘텐츠 중(활용성)의 설명분산은 9.142%로 도출되었다. 

전체적인 누적분산 설명비율은 76.25%로 나타났다. 

또한 도출된 차원들의 내적신뢰성검증을 위한 크론바 알파분석결과 모든 

차원들이 일반적으로 기준 값 0.6을 초과함으로써 각 문항에 대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복 유사한 질문은 각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구해서 상관관계

가 낮은 값을 제거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크론바 알파 분석결과 

관광콘텐츠 중(잠재성)은 α=0.927, 창조적 스토리텔링은 α=0.912, 삶의 질은 

α=0.841, 지역이미지는 α=0.831, 관광콘텐츠 중(활용성)은 α=0.745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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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변수의 요인 및 신뢰성 분석

관광
콘텐츠

(잠재성)

창조적
스토리텔링

삶의 질
지역

이미지

관광
콘텐츠

(활용성)

관광콘텐츠(잠재성4) .826 .168 .150 .050 .149

관광콘텐츠(잠재성2) .817 .235 .097 .057 .142

관광콘텐츠(잠재성3) .813 .191 .117 .087 .122

관광콘텐츠(잠재성1) .787 .161 .215 .045 .111

창조적 스토리텔링2 .197 .788 .250 .229 .204

창조적 스토리텔링4 .251 .788 .234 .128 .104

창조적 스토리텔링1 .212 .786 .276 .194 .211

창조적 스토리텔링3 .298 .784 .253 .164 .108

지역주민 삶의 질5 .256 .246 .822 .149 .041

지역주민 삶의 질4 .203 .226 .818 .126 .128

지역주민 삶의 질6 .174 .237 .816 .169 .079

지역주민 삶의 질2 .061 .245 .681 .213 .374

지역이미지2 .057 .080 .151 .840 .048

지역이미지3 .078 .133 .100 .827 .067

지역이미지4 .092 .097 .116 .795 .083

지역이미지1 -.008 .231 .135 .783 .119

관광콘텐츠(활용성4) .334 .248 .187 .179 .785

관광콘텐츠(활용성2) .405 .250 .207 .164 .737

관광콘텐츠(활용성1) .150 .187 .042 .455 .645

고유치 3.715 3.080 3.000 2.955 1.737

설명분산(%) 19.552 16.210 15.792 15.554 9.142

누적분산(%) 19.552 35.762 51.554 67.180 76.250

Cronbach's Alpha .927 .912 .841 .813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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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

편차

관광
콘텐츠

(잠재성)

관광
콘텐츠

(활용성)

창조적
스토리
텔링

지역
이미지

지역주민
삶의 질

관광
콘텐츠

(잠재성)
3.59 .701 1

관광
콘텐츠

(활용성)
3.72 .596 .607** 1

창조적
스토리
텔링

3.66 .610 .553** .587** 1

지역
이미지

3.61 .576 .222
**

.325
**

.413
**

1

지역주민
삶의 질

3.92 .545 .462** .532** .620** .392** 1

5.2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

하였다. 모든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표 5-2>에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관광콘텐츠 중(잠재성)과의 관계를 살펴

보면, 관광콘텐츠 중(활용성)(r=.607), 창조적 스토리텔링(r=.553), 지역이미지

(r=.222), 지역주민의 삶의 질(r=.462), 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관광콘텐츠 중(활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창조적 스토리텔링(r=.587),    

지역이미지(r=.413), 삶의 질(r=.620)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창조적 스토리텔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역이미지(r=.413), 삶의 질

(r=.392)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지역이미지와 삶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고객지향성(r=.392)과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표 5-2>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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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변량 분석의 기본가정 검토 

  구조모형 분석은 수집된 자료가 다변량 분석의 가정을 충족시킨다는 조건에

서 분석되는 것임으로 먼저 다변량 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극단치, 변량의 정규성, 다변량 가정,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변량의 극단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귀방정식을 통한 Cook의 거리(Cook's

Distance)를 사용하였다. CDi>1인 경우에는 영향력이 큰 관측값으로 해석하여 

제외하고 분석을 하여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266사례에서 극단 값으로 나타난 사례가 없어 266사례

를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변량의 정규분포는 분포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의 검토를 통해 

평가할 수 있는데 절대값을 기준으로 왜도의 경우 3이상, 그리고 첨도의 경우 

10이상 일 때 변량이 정규분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들은 모두 왜도는 3이하이고 첨도는 10이하 이므로 정규분포

의 가정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다변량의 기본가정인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 분석시 

공분산행렬에 대한 Box의 동일성 검증(Box's M)과 오차분산의 동일성에 대한 

Levene의 검정을 실시하였다. Box의 동일성 검증(Box's M) 에서는 공분산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아 각 유형별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였다. 또한 

오차분산의 동일성에 대한 Levene의 검정도 여러 집단에서 종속변인의 오차분

산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아 오차분산 역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성 검증은 Durbin-Watson의 d를 사용하였다. 완전 정적상관일 경우는 

d값이 0이고 완전 부적상관일 경우에는 d값이 4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량이 모두 2에 가깝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량의 선형성을 알아 볼 수 있는 다중공선성은 분산 증가 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의 점검을 통해 파악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분산 

증가 요인이 10이상이면, 심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변수들

을 제거하거나 조합하여 합성변수를 만들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 증가 요인이 모두 10을 넘지 않아 그대로 분석에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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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연구모형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을 할 수 없는 연구모형의 전체적인 

적합성 검증과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AMOS를 이용 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은 회귀분석이나 요인분석보다 복잡한 분석이 

요구될 때 구조 방정식 모형을 쉽게 분석해 주는 도구로써, 다수의 설문 문항을 

소수의 차원으로 축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요인 점수나 요인 평균

값을 사용하여 분석에 활용하는 경우와 같은 원리이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취급되어 변수들 간의 함수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회귀방정식에 묻혀 결과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경우에 활용될 뿐이다. 또한 회귀

분석에서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가 검증됨으로써 변수들이 어떻게 서로에 

영향을 미치는가, 즉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인 효과만을 표시해 줄 

뿐, 예측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존재할 수 있는 간접효과나 제 3의 

효과는 해석되지 않는 한계를 가진다. 

  이와 같은 한계는 경로분석을 통한 검증으로 극복할 수 있다(이순묵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에서 검증할 수 없는 모형의 적합성이나,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도 경로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과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광

콘텐츠 중(잠재성), 관광콘텐츠 중(활용성)을 독립변수로, 지역이미지를 매개변

수로, 창조적 스토리텔링을 조절변수로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경로분

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관광콘텐츠가 지역이미지와 

삶의 질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연구모형에 대한 전체적

인 적합도와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다.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MOS 19.0을 이용하여 공분산구

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분산구조분석에서 적합성 검증은 모델의 부합지수와 

경로계수에 의해 검증되어질 수 있다(김계수, 2003). 가설 경로의 부합지수는 

20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절대적합지수(x2, GFl, RMR 등), 증분적합지

수(NFl, CFl 등), 간명적합지수(PNFl, AGFl 등) 등이 이용되며, 이를 기준으

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다. RMR은 실제 자료의 값과 모형에 의해 산출된 

값을 표준화한 값으로 0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높은 모형이며 적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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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모형일수록 더 큰 양의 값을 나타낸다. GFl는 표본크기의 변화와 다변량 

정규분포의 위반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자료에서의 적부를 나타내 준다.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의 R2과 비슷하며, 모형의 절대적인 부합정도의 판단에 주로 

이용된다(김계수, 2003). 

  GFl는 일반적으로 0.9 이상일 경우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표본크기 가 200이상이면 GFl의 사용을 권한다(이순묵, 1990). 

  다음으로 AGFl는 변수의 수와 관련 있는 모형의 자유도를 GFl에 조절한다. 

GFl와 마찬가지로 AGFl 역시 0.9 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표본크기가 200 이상이면 좋다(Silvia, 1988). 

  일반적으로 AGFI 값은 GFI 값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 또 다른 부합지수인 

NFl는 적합도를 판단할 때, 사용되어지는 부합지수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이 값의 범위는 0에서 1사이이며 1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높은 모형이다. 

또한 이밖에 NFl를 변형한 지수로 모델의 간명성(절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간명부합지수(PNFI)가 있는데(James, Mulaik, & Brett, 1982), 

  이러한 경우에는 추정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모델을 비교할 목적으로 사용한

다. 즉 AMOS의 또 다른 목적으로 가장 간명하고 절약성이 있는 모델을 찾고자 

할 때, 각 모델 의 PNFI의 차이값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간명한 모델을 선택

한다. PNFI는 명확한 준거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수용 가능한 준거로 

모델의 PNFI가 O과 1사이의 값에서 클수록 좋은 모형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Williams & Podsakoff, 1989). 

  모형 간을 비교하기 위한 또 하나의 지수가 자유도에 따른 오차를 감소시

켜 그 영향을 배제하고 모델을 비교하는 비교 부합치(CFI)이다. CFI도 PNFI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CFI는 서로 포함 관계에 있는 모형(nested 

model)에서 풀모형과 축소모형 간에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 CFI 

역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0.9 이상의 값을 가지면, 모형의 적합도가 우

수 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Widaman, 1985). 카이제곱(x2)은 모형이 얼마나 

현실 자료에 잘 맞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써, 보통 100 이하이면 수용 가능한 

모형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에는 관광콘텐츠 중(잠재성), 관광콘텐츠 중(활용성)

을 독립변수로, 지역이미지를 매개변수로, 창조적 스토리텔링을 조절변수로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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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종속변수로 선정,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경우 요인별로 따로 요인분석을 

하는 방법,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방법, 투입되는 모든 요인

을 함께 분석하는 방법 3가지가 있다(박혜정, 2007). 

  본 연구에서는 모든 요인을 함께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은 분포의 정상성을 가정하고 결측치가 있더라도 분석할 수 있는 FIML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5-3>에 나타나 있다.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χ
2= 461.684 (p<.001)로 모형은 변수 사이의 

관계를 완벽히 설명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써 모형이 적합하지 않지만 

χ2 검증은 귀무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하여 너무 쉽게 기각이 되고,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존재함으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는 것이 필

요하다.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NFI=.928 TLI=.862, CFI=.888는 모두 

.90이상이며, RMSEA= .058으로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모형을 바탕으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표 5-3>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χ2 df NFI TLI GFI RMSEA p

기준값 - - >.90 >.90 >.90 <.80* >.05

연구

모형
536.834 160 .929 .939 .906 .064 .000

*: RMSEA 가<.05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10이면 나쁜 적합도 ( 홍세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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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측정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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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요인 간 공분산(상관관계)

공분산 추정치
상관관계 

추정치 

관광콘텐츠

(잠재성)
↔ 관광콘텐츠(활용성) .429 .603

관광콘텐츠

(잠재성)
↔ 지역이미지 .397 .500

관광콘텐츠

(잠재성)
↔ 창조적 스토리텔링 .158 .595

관광콘텐츠

(잠재성)
↔ 지역주민의 삶의 질 .373 .258

관광콘텐츠

(활용성)
↔ 지역이미지 .334 .571

관광콘텐츠

(활용성)
↔ 창조적 스토리텔링 .100 .197

관광콘텐츠

(활용성)
↔ 지역주민의 삶의 질 .285 .343

창조적스토리텔링 ↔ 지역이미지 .191 .234

창조적스토리텔링 ↔ 지역주민의 삶의 질 .410 .455

지역이미지 ↔ 지역주민의 삶의 질 .188 .211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는 <그림 5-1>에 제시하였고 <표 5-4>에는 

<그림 5-1>에 제시하지 못한 요인 간 공분산 추정치와 상관 추정치를 제시하

였으며, <표 5-4>, <표 5-5>에는 잠재요인에 대한 측정변수들의 회귀 값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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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측정모형의 회귀계수 

회귀계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표준오차 t

관광콘텐츠
(잠재성)

→ X1 1.000 .435

→ X2 .711 .512 .100 4.036

→ X3 .732 .663 .091 6.884

관광콘텐츠
(활용성)

→ X4 1.000 .466

→ X5 .822 .712 .100 7.445

→ X6 .811 .533 .096 8.762

지역이미지 → X7 1.000 .788

→ X8 1.012 .812 .038 25.198

→ X9 1.011 .866 .039 24.542

창조적스토리텔링 → X10 1.000 .721

→ X11 .822 .722 .065 11.230

→ X12 .712 .774 .064 12.977

→ X13 .699 .716 .068 13.428

지역주민의 
삶의 질 → X14 1.000 .866

→ X15 1.002 .672 .070 13.221

→ X16 .888 .789 .062 12.129

→ X18 1.008 .813 .176 9.22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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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직접효과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는 다음 <표 5-6>에 제시되어 있다. 

유의수준 .05에서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관광콘텐츠 중(잠재성)은 지역이미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삶의 질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콘텐츠 중(활용성)은 지역이미지와 삶의 질 모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 귀
계 수

t 결과

관광콘텐츠
(잠재성)

→ 지역이미지 .006 .329 .196 기각

관광콘텐츠
(잠재성)

→ 지역주민 삶의 질 .255 .009 6.173*** 지지

관광콘텐츠
(활용성)

→ 지역이미지 .236 .295 7.129*** 지지

관광콘텐츠
(활용성)

→ 지역주민 삶의 질 .268 .321 6.722*** 지지

지역이미지 → 지역주민 삶의 질 .408 .265 5.629*** 지지

p<.05, **p<.01, ***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광콘텐츠 중(잠재성)은 지역이미지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나(t=.196,ns) 관광콘텐츠 중(잠재성)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력

(t=6.173, p<.001)을 행사하였다. 

  관광콘텐츠 중(활용성)은 지역이미지에 정(+)의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t=7.129, 

p<.001) 삶의 질에도 정(+)의 영향력(t=6.722, p<.001)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관광콘텐츠는 지역이미지를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기여

를 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거나 방문하기를 원하는 장소가 된다는 

연구(서구원·배상승, 2005)와 일치하며 관광콘텐츠는 그 지역의 매력성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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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도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

고 할 수 있다는 연구(김철원·이태숙, 2010)결과와 일치한다.

<그림 5-2> 경로계수

  또한 지역의 관광활성화는 삶의 질 혹은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Neal, Sirgy & Uysal, 1999) 결과와 관광콘텐츠가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적 주제와 가치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관광의 형태로서 관광 매력물로서 뿐

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지역의 이미지 및 정체성을 유지하고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한 연구(Kim, Scott & Thigpen, 1998)결과

와도 일치하였다. 

  지역이미지는 삶의 질에 정(+)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t=5.629, p<.001). 

관광콘텐츠 중(활용성)은 지역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관광콘텐츠가 지역 이미지와 지역발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관광콘텐츠

와 지역축제의 가치가 지역이미지와 더불어 지역을 발전시키는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임을 증명한 연구(정은정, 2010)와 일치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지역이미지는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영향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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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지역이미지의 매개효과 검증

  매개변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Baron & Kenny(1986)의 제안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매개효과를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제안된 공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Preacher & Hayes, 2004). 

두 변수의 간접효과는 외생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효과와 매개변수가 내생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곱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Z  =
ab

√(SEa
2SEb

2+a2SEb
2+b2SEa

2

a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간의 비표준화 회귀계수이고, 

b는 매개변인과 종속변인간의 비표준화 회귀계수이며, 

SEa는 a의 표준오차, 

SEb는 b의 표준오차이다. 

  관광콘텐츠의 관광콘텐츠 중(잠재성)과 관광콘텐츠 중(활용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지역이미지의 매개변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oble-test를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Sobel test equation“z-value = a*b/SQRT(a2*SEb
2
+b2*SEa

2
)”을 이용

하였다(Preacher & Hayes, 2004). soble-test를 통한 결과가 <표 5-7>에 

제시되었다. 

  지역이미지의 매개효과에 관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관광콘텐츠의 관광

콘텐츠 중(잠재성)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지역이미지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z= 1.005,ns). 그러나 관광콘텐츠 중(활용성)은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지역이미지의 매개효과는 유의미 하였다(z= 4.112, p<.000). 

따라서 지역이미지는 관광콘텐츠의 관광콘텐츠 중(활용성)과 삶의 질 간의 유의

미한 매개변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이미지의 매개

효과는 부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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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매개변인 효과 분석

경     로                           z 결과

Ⅳ-1 관광콘텐츠(잠재성) → 지역이미지 → 지역주민의 삶의 질 1.005 기각

Ⅳ-2 관광콘텐츠(활용성) → 지역이미지 → 지역주민의 삶의 질 4.112
*** 지지

  p<.05, **p<.01, *** p<.001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관광콘텐츠를 통한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 형성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유한 지역이미지를 창조하여 지역의 지명도와 품

격을 높인다는 연구(Wang & Gitelson, 1988)와 지역사회의 이미지 제고는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갖게 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촉매역할과 함께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길수, 2001; 정은정, 2011)결과

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관광콘텐츠가 지역이미지를 통해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이미지가 관광콘텐츠와 삶의 질에 중요한 매개변

수임을 증명하였다. 

5.7 창조적 스토리텔링의 조절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창조적 스토리텔링에 따른 관광콘텐츠의 관광콘텐츠 중(잠재성)

과 관광콘텐츠 중(활용성)이 지역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

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SEM)모형에서는 다중집단분석기법을 

이용해서 조절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잠재요인 간 관계

에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절변수 값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기반 관광콘텐츠와 지역이미지와의 관계에서 

창조적 스토리텔링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창조적 스토리텔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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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집단 간의 분류를 통

한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절효

과의 검증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조절효과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것

이다. 조절변수의 작용으로 경로계수가 가설의 방향과 일치하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하고, 경로계수를 확인할 때 표준화된 계수가 아닌 기본 경로계수를 사용

해야 한다. 둘째, 비 제약모형과 제약모형차이검증을 실시하여, 비 제약모형이 

더 우수한 경우 조절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이학식·임지훈, 2008). 

  본 연구에서 창조적 스토리텔링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다중집단 분석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차타당성을 만족해야 한다. 교차타당성의 측정동일성

은 요인부하량(ƛ) 제약모델로 검증하였다. 이는 집단 간 요인부하량을 동일하

게 제약한 모델로서 다수의 응답자들이 측정도구에 대해서 동등하게 인식하

고 있는 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서 측정모형에서 각

각의 잠재변인에 걸리는 요인 적재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성 

모형과 χ2 값과 자유도를 비교하였다. 측정동일성 모형은 형태동일성에 내제

된 모델이므로 χ2 검증이 가능하다(김주환·김은주·홍세희 2009). 검증결과 

측정 동일성 모형과 형태 동일성 모형의 χ2 값의 차이는 유의미 하였다 (χ2 

= 3, df = 5, p.<.001). 또한 적합도 지수인 TLI=.913, CFI=.922 으로 나

타나 대부분이 .90이상이며, RMSEA=.052로 .08 이하로 나타나 측정동일성

은 성립되였다. 

  이 모형이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8> 측정동일성 검증결과

모형 χ
2

df TLI CFI RESEA

model 1 326.341 160 .913 .922 .052

model 2 326.314 165 .916 .926 .055

모형 간 

차이검증
△χ2 = 3 △df = 5 △TLI = .03 △CFI =.04 △RESEA=.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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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스토리텔링이 높게 인식되는 경우와 낮은 경우의 경로계수와 유의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9> 다중집단 분석결과(표준화 β 기준) 

경 로

창조적

스토리텔링

인식이 낮은

집단

창조적

스토리텔링

인식이 높은

집단

t 결과

관광콘텐츠
(잠재성)

→ 지역이미지 .225 .312 .981 기각

관광콘텐츠
(활용성)

→ 지역이미지 .311 .346 3.672*** 지지

  *p<.05, **p<.01, *** p<.001   

  창조적 스토리텔링의 조절효과에 관해 분석한 결과 <표 5-9>에서와 같이 

관광콘텐츠 중(잠재성)이 지역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창조적 스토리텔링은 

조절효과를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981.ns). 그러나 관광콘텐츠 

중(활용성)은 지역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창조적 스토리텔링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t=3.672. p<.001). 

  즉 관광콘텐츠 중(활용성)이 지역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창조적 스토리

텔링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스토리텔링을 조절변수로 구성하여 

스토리텔링이 관광객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힌 연구(박인철, 

2016)와 일치하고 있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전달은 일반적인 홍보보다 스토리텔링이 매우 사적으로 받아들여지므로 

관광객들에게 지역에 대한 지적인 욕구를 더 강하게 일으키며(이주현, 2007), 

관광콘텐츠에 창조적 스토리텔링은 관광객의 주의와 몰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관광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는 곧 지역이미지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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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연구(고명희, 2007)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창조적 

스토리텔링은 관광객에게 관광지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하고 여기서 얻은 

정보가 방문을 결정하며 나아가 타인에게 구전하여 새로운 관광객의 유입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

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결과를 정리하면 <표 5-10>과 같다.

<표 5-10> 가설 검증표 

가설 결과

Ⅰ-1 관광콘텐츠(잠재성)는 지역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Ⅰ-2 관광콘텐츠(활용성)는 지역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Ⅱ-1 지역이미지는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Ⅲ-1
창조적 스토리텔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관광콘텐츠(잠재성)가 

지역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기각

Ⅲ-2
창조적 스토리텔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관광콘텐츠(활용성)가 

지역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지지

Ⅳ-1
지역이미지는 관광콘텐츠(잠재성)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Ⅳ-1
지역이미지는 관광콘텐츠(활용성)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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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6.1 연구결과의 요약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함께 지역주민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과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활성화

는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해 문화·관광산업을 다양하게 육성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 경쟁력 제고 전략

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창출을 목

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많은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용할 인력 대신 인공지능 로봇과 자동화로 인해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

리 창출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어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외부의 관광객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고, 

머무를 수 있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문화관광 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광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

여 왔지만, 관광 인프라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뿐 창조적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역관광콘텐츠 개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콘텐츠에 창조적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관광

콘텐츠의 확대, 재생산 및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관광콘텐츠는 지역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관광콘텐츠 구성요소 중 활용성은 지역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광콘텐츠 중 잠재성은 지역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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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관광콘텐츠개발에 있어서 문자, 영상, 소리 등의 정보를 제작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용이한 활용성 중심의 관광콘텐츠가 지역이미지에 좋은 

영향을 미쳐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성과 향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창조적 스토리텔링은 관광콘텐츠와 지역이미지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관광콘텐츠 요인 중 잠재성과 활용성 

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부분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관광콘텐츠 중 활용성은 관광콘텐츠와 지역이미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잠재성은 관광콘텐츠와 지역이미지의 관계에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창조적 스토리텔링은 관광객에게 흥미와 관심을 유발

하여 새로운 관광객을 유입하고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활용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창조적인 스토리텔링을 결합하여 매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새롭게 재탄생 시키는 창조적 스토리텔링의 관광자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지역이미지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을 검증

한 결과 지역이미지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이미지는 지역발전을 통해 삶의 질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지역이

미지를 높게 인식할 경우 삶의 질은 높아질 것 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

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좋은 지역이미지 고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넷째,‘지역이미지는 관광콘텐츠와 삶의 질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

이다’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관광콘텐츠 요인 중 잠재성과 활용성 요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콘텐츠 중 활용성은 삶의 질에 지역이미지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잠재성은 삶의 질에 지역이미지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관광콘텐츠와 창조적 스토리텔링, 지역이미지, 삶의 질 변수들 간의 

경로계수를 산출하고 그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본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경

로들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의 전체적인 개념모형에 대한 이론적 가정을 

지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광콘텐츠와 지역이미지는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문화적·경제적인 성과도 높아지므로 창조적 스토리텔링을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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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개발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관광 수요창출을 통한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또한 창조적 스토리텔링은 자치단체 간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관광시장에

서 다른 관광지와 차별화되어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지역관광

지의 마케팅 도구로 효과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

이 있으므로 광주광역시에 지명을 활용한 극락강과 황룡강의 스토리텔링은 이미

지 제고 및 경제성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 학문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

을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하여 관광콘텐츠 요소 중에서 활용성이 지역이미지에 긍정적

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지역관광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서

는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용이한 활용성 요소에 집중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둘째,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이미지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할 때 창조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매력 있고 흥미성의 요소를 중심으로 

개발하여 전략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하였다. 

  지역관광콘텐츠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가진 창조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관광

객의 감성에 부합하는 창조적인 스토리텔링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이미지를 통한 

지역적 가치와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관광시장에서 다른 관광지와의 차별

화를 가능하게 하여 관광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창조

적 스토리텔링이 차별화 된 지역관광지의 마케팅 도구로 효과성이 있으며 지역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관광사업

자는 앞으로 지역의 관광자원이 갖고 있는 흥미로운 소재를 발굴하고 미래의 트

렌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롭고 차별화 된 관광자원의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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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시사점과 함께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창조적 스토리텔링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체계적으로 창

조적 스토리텔링의 구성요소에 대한 속성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

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수집하여 창조적 스토리텔링 범위에 속하

는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연구를 통해 이론적 고찰을 하고 그 속성의 도출을 시

도하였기 때문에 창조적 스토리텔링의 구성요소의 속성을 일반화시키기에는 한

계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역관광자원의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고 광주광역시에 새로운 문화콘텐

츠로 지명을 활용한 극락강의 천국마을과 황룡강의 용오름 쇼의 창조적 스토리텔

링의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함으로써 다른 관광지와의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여 경쟁

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략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가 광주지역의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광주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창조적 스토리텔링 문화관광자원 발굴을 도모할 

수 있는 질적인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광주광역시에 창조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지명을 활용한 

극락강의‘천국마을’과 황룡강의 ‘용오름 쇼’는 창조적 스토리텔링으로써 

특수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광주광역시의 지역자원기반 관광콘텐츠개발을 위한 창조적인 스토리텔링의 

심도 깊은 질적 연구들을 다양하게 진행하여 부족한 지역문화 자원의 한계를 극복

하고,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어 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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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관광 지역 자원기반 콘텐츠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내 용

잠  재  성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관광지는  지역 이미지를 제고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관광 지역 자원기반 콘텐츠는 

   관광객의 감성을 자극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관광 지역 자원기반 콘텐츠는 

   관광객의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관광 지역 자원기반 콘텐츠는

   관광객의 관광지 재방문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관광 지역 자원기반 콘텐츠는

   관광지역의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활  용  성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6. 관광 지역 자원기반 콘텐츠 개발은 

   관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7. 관광 지역 자원기반 콘텐츠 개발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8. 관광 지역 자원기반 콘텐츠 개발은
   시민의 소득이 증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관광 지역 자원기반 콘텐츠 개발은

   관광지역 주민의 고용기회가 증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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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창조적 스토리텔링에 관한 질문입니다.

극락강의 지명을 활용한 천국마을 스토리텔링은 광주의 극락강을 천국이라는 이미지

스토리텔링으로 테마파크형 천국마을 관광 콘텐츠의 창조적 스토리텔링입니다. 

황룡강의 지명을 활용한 용오름쇼 스토리텔링은 광주 송정역 뒤로 흐르는 황룡강에 

황룡이 살았다는 스토리와 운수동의 지명을 활용하여 용이 승천하는 창조적 

스토리텔링입니다. 

  창조적 스토리텔링이 미치는 영향으로서 해당하는 곳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창조적 스토리텔링은 관광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창조적 스토리텔링은 관광지와 고유한 특색과 

   정취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창조적 스토리텔링은

   관광지의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창조적 스토리텔링은 체험 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창조적 스토리텔링은

   관광지에 얽힌 이야기로 정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창조적 스토리텔링은 관광지에 

   얽힌 이야기로 추억과 낭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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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광주 지역이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내 용

광주 지역이미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광주지역의 관광정보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2. 광주지역의 관광지 접근성과 교통편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3. 광주지역의 관광지 안내 표지판이 잘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광주지역의 관광지 환경이 쾌적하다. ① ② ③ ④ ⑤

5. 광주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광주 지역은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7. 광주 지역은 색다른 볼거리가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8. 광주 지역은 문화적인 요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Ⅳ. 다음은 광주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창조적 스토리텔링 개발로 인해 변화 가능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내 용

광주지역주민의 삶의 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광주지역 주민의 소득이 증가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광주지역의 일자리가 증가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광주지역 주민의 화합이 강화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광주 지역주민의 자부심이 높아 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광주지역의 관광 이미지가 향상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광주지역의 문화수준이 높아 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117 -

Ⅴ. 다음은 관광지 방문 및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그동안 참여하신 내용으로서 

    해당하는 곳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근 3년간 귀하가 참여했던 축제 참여횟수는?

  ① 없다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5회  ⑦ 6회 이상

2. 귀하는 축제에 누구와 함께 참여 하셨습니까?

  ① 혼자  ② 친구/동료  ③ 애인  ④ 가족/친지  ⑤ 단체/동호회

3. 귀하가 축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용하신 교통수단은?

  ① 자가용  

  ② 대중교통(KTX, 고속버스, 시내버스, 택시) 

  ③ 기타

4. 귀하는 축제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① 여행사  ② 주변인들의 구전  ③ 신문/잡지/서적  ④ 인터넷

  ⑤ 관공서 홈페이지  ⑥ 라디오/TV  ⑦ 현수막  ⑧ 홍보책자 ⑨ 기타

5. 귀하는 축제에서 얼마나 체류 하셨습니까?

  ① 1-2시간  ② 3-4시간  ③ 5-6시간  ④ 7-8시간 ⑤ 9-10시간

  ⑥ 1박2일    ⑦ 2박3일   ⑧ 3박4일    ⑨ 4박 이상

6. 귀하가 축제에 참가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기분전환  ② 가족화합  ③ 자연경관 감상  ④ 문화유산 감상

  ⑤ 교육/견학  ⑥ 휴식/휴양  ⑦ 시간소비  ⑧ 견문확대  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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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3. 귀하의 교육정도는?

  ① 고졸이하   ② 대학재학   ③ 대졸   ④대학원

4. 귀하의 결혼 여부는?

   ① 미혼      ② 기혼

5. 귀하의 직업은?

  ① 학생  ② 전문직(의사, 교수 등)  ③ 공무원  

  ④ 회사원  ⑤ 자영업  ⑥ 주부  ⑦ 기타(          )

6. 귀하의 가계 월평균 수입은?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7. 귀하의 현 거주지는?

  ① 서울/경기도   ② 대전/충청도   ③광주/전라도  

  ④ 부산/경상도   ⑤ 강원도   ⑥ 제주도   ⑦ 기타(           )

♣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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