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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난 10여 년간 제주도는 관광수요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자연자원 의존도가 높은 관광지인 제주도

의 특성상 단기간 내 이루어진 고성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 동안 양적 성장에 의

존해 온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질적인 성장으로 관리목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제주도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5년간의 수요를 예측하였다. 먼저, 제주관광수요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수요는 내국인 수요에 비해 전염병, 정치적 이슈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수요 변동이 매우 민감하게 나타나 제주 관광산업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외국인수요가 급감하거나 급증하는 시기에 내국인 수요는 반대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도

나타났다. 한편 수요예측을 위한 분석에는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였고 수요결정요인으로

GDP와 WTI를 사용하였다. 수요예측 결과, 2023년 제주관광수요는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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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ver the past decade, the demand for tourism in Jeju Island, a nature-based tourist destination, has risen

sharply, and the rapid growth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has caused various problems. For this reason,

the tourism industry in Jeju, which has depended on quantitative growth, needs to constantly monitor and

identify the demand trend In order to shift its management goal to qualitative growth.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of domestic and foreign tourists visiting Jeju Island since the year 2000 and predicted tourism

demand for the next five year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rend of changes in the tourism demand

in Jeju, foreign demand was very sensitive to fluctuation of demand due to external factors such as

infectious diseases and political issues compared to domestic demand, which contributed to increase

instability of the Jeju tourism industry. Also, domestic demand has turned out to be opposite in the period

when foreign demand declines or surges rapidly. Moreover, a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was

used for demand forecasting, and GDP and WTI were used as the determinants of demand. As a result of

the demand forecast, the demand for tourism in Jeju will exceed 20 million in 2023, and reasonable

countermeasures should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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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관광수요특성과예측 113

Ⅰ. 서 론

제주도는 관광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2009년부터 중국의 사드문제가 발생하

기 전인 2016년까지는 연간 10% 이상의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광

수요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외지 관광객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사례가 보도되기 시작하

면서 제주도에서도 관광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관광의

양적성장은 자연, 문화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양립할 수 없으며(Mazzanti, 2002), 특히

제주도와 같이 자연자원 중심의 관광지에서 관광수요의 급격한 증가는 무분별한 개발과 환

경 훼손은 물론 사회적 갈등과 이로 인한 장기적인 관광매력도 감소의 악순환을 유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의 사드문제로 인한 관광객 감소에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

되고 있는 것도 양적 성장 위주의 개발로 인한 취약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관광의 영향관계를 고려한 중장기 개발계획은 물론 관광수요

의 양적인 변화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관광수요의 변동

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고 미리 예측함으로써 관광공급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

용을 감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관광수용력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목

표를 세워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관광수요 계획과 관리가 단계적, 체계적으로 실행되어

야 한다.

관광수요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주로 수요의 원인을 밝히

거나 예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제주도의 현안과 같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관

광수요의 양적인 팽창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수요의 흐름을 파

악하고 탄력적 대응을 위한 수요예측이 중요하다. 여기서의 예측은 관광수요 측면의 장기적

계획 하위에 있는 중단기적 대응을 위한 예측을 의미한다. 장기적인 수요는 지역적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계획되고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며, 중단기 수요예측은 이러

한 목표에 접근하는 과정으로서 수요 흐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

기 위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도 관광수요의 특성 파악 및 예측을 통해 관광관리 방

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관광수요예측을 위한 기법은 크게 시계열모형, 인과관계 분석법과 같은 정량적인 방법

(Quantitative technique)과 델파이기법, 시나리오기법, 사례분석법과 같은 정성적인 방법

(Qualitative technique)으로 나뉘며, 경우에 따라 각 개별 기법들을 결합한 형태의 방법

(Combined technique)이 이용되기도 한다. 예측기법에 따라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지만 수요

예측에 필요한 적절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정량적인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정량적인 방법은 설명변수들을 모형에 반영하여 변수들 간 인과관계를 통해

미래수요를 예측하는 인과모형과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여 앞으로도 같은 추세가 유지될 것

이라는 가정 하에 미래수요를 예측하는 시계열모형이 대표적이다.

2000년 이후 제주 관광객 수요를 예측한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시계열모형을 사용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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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송준모(2016)는 계절형 ARIMA-Intervention 모형을 이용하

여 2017년 3월까지의 여행목적별 관광객 수를 예측하였으며, 박두용 외(2011)는 계절

ARIMA 모형을 이용하여 제주도 레저스포츠 관광객의 수요를 예측하였다. 김상원(2011)은

윈터스 지수평활법을 이용하여 제주도 관광객 수요를 예측하였으며, 허향진·김희철(2001)은

ARIMA 개입모형을 이용하여 제주도 관광수요를 예측하였다. 현수영 외(2015)는 시계열분석

결과 제주도 관광수요가 2003년 이후 구조적 변화가 있었음을 밝히고, 예측력을 높이기 위

해서는 2003년 이후 자료만을 이용하여 예측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형기 외(2013)는 시계

열분석과 관광수요 결정모형을 각각 적용하여 내국인, 중국인, 기타 국가로 구분하여 제주

관광객 수요를 예측하였는데 시계열분석에서의 예측값이 관광수요 결정모형에 의한 예측값

보다 높게 추정되었다. 2017년까지 입도 관광객 수에 대한 연간 자료가 발표된 현시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를 실제 통계자료와 비교해보면 사드 문제의 영향을 받지 않은 내국인을 기

준으로 시계열분석에 의한 예측값이 관광수요 결정모형보다 예측오차가 적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김상원(2018)은 다양한 시계열모형과 인과모형을 적용하여 제주 관광수요를 예측하

고 이들의 예측 정확도를 비교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시계열모형의 예측정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관광수요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기법은 시계열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벡터자기회귀(VAR)모형과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이 대표적이다(김성태, 2014). 국외

연구에서도 최근 VAR모형이나 VECM을 이용한 관광수요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Dritsakis, 2004; Song & Witt, 2006; Li et al., 2006; Wong et al., 2007; Tica, 2015). 또한

모수원(2007)의 연구에서는 여러 예측방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오차수정모형의 예측오차가

가장 적었다고 하였다. 제주도의 경우 국내 타지역에 비해 입도 관광객 수를 집계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여 정량적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따

라 여러 연구를 통해 예측오차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알려진 시계열분석을 이용하였다.

Ⅱ. 제주관광수요 특성

1. 관광객 변화 추이

1) 전체 관광객 변화 추이

2000년 이후 제주를 방문한 전체 관광객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까지는 완만

히 증가하다가 2009년 이후 비교적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수치적으로는 2008년까지 연평

균 증가율은 4.5%였으나 2009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상승률은 연평균 13.4%에 이르며, 지

난 10여 년간의 급격한 성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사드 외교 마찰

로 인하여 방문객 수는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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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입도 전체 관광객

2) 내국인 관광객 변화 추이

2000년 이후 제주도의 내국인 관광수요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주도

를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은 전체적으로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큰 폭의 변동 없이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2009년부터 2011년

구간과 2015년 이후 구간에서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2015년은 약

23.4%가 증가하였다.

<그림 2> 입도 내국인 관광객

3) 외국인 관광객 변화 추이

반면,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는 짧은 기간 동안 급증하거나 급감하는 등 변화

폭이 매우 큰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는 주로 사회적 이슈와 관련이 있다. 2003년 SARS로

전년대비 약 23.7% 감소,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전년대비 약 21.2% 감소, 2017년 사드 보복

조치로 전년대비 약 65.8%가 감소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수요는 전염병이나 정치·외교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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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성장한 구간은 2011

년부터 2014년으로, 2012년에는 60.8%의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그림 3> 입도 외국인 관광객

4)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율

내·외국인 관광수요의 변화율을 살펴보면, 내국인의 변화율은 주로 0보다 큰 증가 추이를

나타내며 그 폭은 비교적 안정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국인 수요

는 큰 폭으로 증가와 감소가 교차하고 있다. 특징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

할 때 내국인 수요는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감소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 내국인 관

광객은 반대로 증가율이 커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즉, 외국인 관광객 수요의 변동폭을

내국인 수요가 보완해주면서 제주도 전체 관광수요의 불안정성을 다소 낮춰주는 역할을 하

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림 4>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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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예상되는 변화추이와 영향요인들

최근 제주 관광 외국인 수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사드 문제가 서서히 완화되

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사드 문제는 정서적인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사스나 메르스 등

의 전염병과는 달리 즉각적인 회복세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회복세를 나타내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 수요는 다시 증가

세로 돌아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국인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지난 2년간 약 10%

성장률을 보이던 내국인 관광객 수요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드 사태 직전까지 급격한 성장률을 보여 온 중국인 관광객은 중국시장을 집중 공

략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드 사태로 인한 위기를 겪으며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고 외국인 방문객 시장을 다변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또한 제주 관광의 양적 성장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수용력 개념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제주도는 현재 질적 성장에 대한 강한 요구가 일고 있다. 이러한

제주관광의 정책목표의 변화가 실효성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면 제주도 관광의 양적 성장은

향후 억제될 가능성이 높다.

Ⅲ. 수요예측 분석모형 및 추정결과

1. 분석자료

제주 관광객 수요예측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2000년 1분기부터 2018년 1분기까지의 분기별 제주 입도 관광객 통계자료(제주특별자치도관

광협회 제주관광통계)이다.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광수요를 내·외국인으로 구분

하여 각각을 분석한 후 이를 합산하여 전체 관광수요 예측값을 도출하였다. 조장희 외(2018)

의 연구에서도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

며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하여 각각 다른 모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소득과 가격을 고려하였다. 소득과 가격은 관광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장 많이 검증되어 온 변수이다. 관광수요 분석에서 소득과

가격은 주로 대리변수를 이용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내총생산(GDP)와 유가지수(WTI)

를 이용하였다. 그 동안 소득의 대리변수로는 주로 GDP, GNI 등이, 가격의 대리변수로는

주로 환율이나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많이 이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관광수요의 특성을 고려

하여 항공료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를 가격 변수로 이용하기도 한다(김성태, 2014; 박은

경 외, 2011, 모수원, 2010). 본 연구에서는 소득 및 가격의 대리변수 가운데 모형의 적합도

를 고려하여 GDP와 WTI를 관광수요모형에 포함하였다. GDP는 내국인의 경우 한국의

GDP를 사용하였고, 외국인의 경우 출발국이 다양하기 때문에 방문객 가운데 가장 큰 시장



118  Tourism Research 제43권 제4호(통권 61호)

을 차지하는 중국과 일본의 GDP를 각각의 시장 크기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계산하였다.

2. 추정결과

1) 단위근 검정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먼저 각 변수들의 안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단위근 검정에

는 ADF 검정법(Dickey & Fuller, 1979)을 사용하였다. 단위근 검정은 단위근이 있다는 것을

귀무가설로 하며 대립가설은 단위근이 없다는 것이다. 검정 결과, 모든 변수가 수준변수에

서 단위근을 갖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 차분 후에는 모

든 시계열이 유의수준 1% 이내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즉, 모든 시계열이 I(1) 시계열

임을 확인하였다.

<표 1> 단위근 검정결과

변수 수준변수 차분변수

내국인 관광객 수() -1.105 -9.900***

외국인 관광객 수() -2.586 -8.455***

한국 GDP() -1.636 -18.903***

관광 발생국 GDP() -0.417 -13.518***

유가() -2.236 -7.518***

2) 공적분 검정

단위근 검정결과 시계열이 불안정적인 것으로 판명되면 각 불안정 시계열들 간에 장기적

균형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정해 볼 수 있다. 공적분(cointegration)은 불안정 변수들간의 선

형 결합을 의미한다(Enders, 1995). 공적분 검정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Johansen의

공적분 검정 방법을 이용하였다. 적정시차는 AIC(Akaike, 1973) 및 SBC(Schwarz, 1978) 기

준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내·외국인 모두 4차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분 검정

결과, trace 통계량 을 기준으로 내국인 수요 모형과 외국인 수요 모형에서 모두 1개의 공적

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내·외국인 모두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적용하여 수요를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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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공적분 검정결과

공적분 벡터 수 Trace 통계량 5% 임계치

내국인
None 32.09 29.68

At most1 5.67 15.41

외국인
None 122.13 29.68

At most1 15.03 15.41

3) VECM모형 추정결과

공적분검정 결과에 따라 내·외국인 관광수요에 각각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적용하여 분석

하였고,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각의 추정결과에서   의 계수값은 장기균형에서

벗어날 경우의 조정속도를 나타내며 각각 –0.3740과 –0.181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장기균형식을 살펴보면, 내·외국인은 모두 GDP가 관광수요에 양(+)의 영향

을 미치고 있는 반면 WTI는 내국인의 경우 (-)값을, 외국인의 경우 (+)값으로 유의하게 나타

내고 있다. WTI는 가격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고, 국제유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로 중국인

비중이 높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주도는 해외여행의 여러 선택 대안 목적지 가운데 유가

의 영향을 덜 받는 근거리 목적지로서 대체재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표 3> VECM 추정결과

내

국

인

                 
(-3.91) (-1.3) (-1.53) (-2.14)

           
(-6.65) (-2.43) (-0.21)

           

(2.33) (2.35) (-0.26) (-0.01)

장기균형식:

   
(-24.38) (10.93)

외

국

인

               
(-2.57) (0.07) (-0.73) (0.01)

          
(-4.51) (-2.51) (0.16)

           

(-0.51) (0.69) (0.67) (-0.01)

장기균형식:

    
(-17.75) (-8.52)

* ( )안의 숫자는 t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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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추정결과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관광수요를 예측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결과는 분기별로 추정된 예측치를 합산하여 연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표 4>는 외국인 수요

예측 시 분석 자료에서 사드 문제의 영향을 받은 2017년 및 2018년 1분기 자료까지 포함하

여 추정한 결과이다. 반면 <표 5>는 외국인 수요모형에 사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6

년까지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예측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사드 문제가 유발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는 현재까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 정서적 갈등으로 야기된

수요변동의 회복 시점은 사실상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방문객 수의 예측

치는 사드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 만일 본 연구의 예측기간 시

작년도인 2019년 이전에 외국인 방문객 수가 사드 문제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된다면 이

후 예측치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표 5>는 이를 가정하여 외국인 수요모형에 사드 문제

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6년까지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외국인 방문객 수를 예측한 결과이다.

<표 4> VECM 모형에 따른 수요예측 결과1

(단위: 명)

년도 내국인 관광객 수 외국인 관광객 수 전체 관광객 수

2019 14,158,755 2,388,142 16,546,897

2020 14,725,056 2,878,671 17,603,727

2021 15,298,447 3,285,244 18,583,691

2022 15,877,994 3,636,485 19,514,479

2023 16,457,550 3,951,499 20,409,049

<표 5> VECM 모형에 따른 수요예측 결과2

(단위: 명)

년도 내국인 관광객 수 외국인 관광객 수 전체 관광객 수

2019 14,158,755 3,654,557 17,813,312

2020 14,725,056 3,836,488 18,561,544

2021 15,298,447 4,040,265 19,338,712

2022 15,877,994 4,254,591 20,132,585

2023 16,457,550 4,473,807 20,93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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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과를 요약하면, 제주 관광수요는 내·외국인을 모두 포함하여 2019년 약 1,655만 명

~ 2023년 약 2,041만 명으로 예측되었으며, 사드 문제를 포함하지 않은 2016년까지의 자료

를 이용한 모형에서는 2019년 약 1,781만 명 ~ 2023년 약 2,093만 명으로 예측되었다.

3) 예측결과의 비교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동기간 제주도 관광

수요를 예측한 연구로 2017년에 작성된 「제주관광 수용력 연구」(제주관광공사, 2017)가 있

다. 「제주관광 수용력 연구」에서는 정량적 수요예측 기법을 사용하여 2046년까지의 제주

도 관광수요를 예측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962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간 데이터를 사용하

여 분석하는 한편, 1980년대 이후 자료만을 이용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 아래 예측 결과는

이 가운데 1980년대 이후 자료만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운데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예측결과를 발췌한 것이다.

<표 6> ARIMA 모형 적용 예측결과(제주관광수용력 연구, 2017)

(단위: 명)

년도 내국인 관광객 수 외국인 관광객 수 전체 관광객 수

2019 14,437,310 2,974,767 17,412,077

2020 15,191,838 3,070,138 18,261,976

2021 15,915,247 3,150,781 19,066,028

2022 16,610,392 3,235,054 19,845,446

2023 17,279,866 3,318,432 20,598,298

<표 7> GAM 모형 적용 예측결과(제주관광수용력 연구, 2017)

(단위: 명)

년도 내국인 관광객 수 외국인 관광객 수 전체 관광객 수

2019 11,908,656 2,363,894 14,272,550

2020 12,411,336 3,239,870 15,651,206

2021 12,589,631 2,609,997 15,199,628

2022 12,979,914 3,485,973 16,465,886

2023 13,878,591 2,856,100 16,73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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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제주관광 수용력 연구」 예측 결과 가운데 ARIMA 모

형을 적용한 결과 값이 본 연구의 예측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GAM 모형을 적

용한 예측결과는 이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단, 전체 관광객 수는 「제주관광 수용력 연

구」의 ARIMA 모형 적용 결과와 유사하지만 내·외국인 비율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내국인 관광객 수 증가율은 비교 연구결과보다 약간 더 낮게, 외국인 관

광객 수의 증가율은 더 높게 추정되고 있다.

Ⅳ. 결론

제주도는 지난 십여 년간 관광산업의 고성장을 위한 정책을 주로 추진하여 왔고, 중국 시

장을 타겟으로 한 성장정책은 제주 관광객의 급속한 양적 팽창을 가져왔다. 그러나 여타 산

업과 달리 관광산업에서 단기간 내 이루어진 고성장은 많은 부작용을 수반한다. 그 동안 양

적 성장에 의존해 온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질적인 성장으로 관리목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제주도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변화 추이를 분석

하고, 향후 5년간의 수요를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 수요는 내국인 수요에 비해 전염

병, 정치적 이슈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수요 변동이 매우 민감하게 나타나 제주 관광산업

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외국인수요가 급감하거나 급증하는

시기에 내국인 수요는 반대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도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수요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과 관광산업의 불안정성, 더 높은 공급비용과 관광

지 고유성 및 정체성의 보존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현재와 같은 외국인 수요 중심의 개발

정책이 과연 적정 수준인지를 되짚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요예측을 위한 벡터오차수정모형의 분석결과에서 장기균형식을 추정해보면, 내·외

국인 수요의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내·외국인 모두에서 소득변수인 GDP가 관광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격변수로 사용한 유가지수 WTI의 부호는 다르게 나타났

다. 내국인은 일반적인 가격변수의 영향으로 예상되는 (-)의 부호를 갖는 반면, 외국인은 (+)

의 부호로 나타나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 제주도는 근거리 대체재로서 인식되고 있을 가

능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외국인 수요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좀 더 심도있

는 연구를 통해 외국인에게 해외관광 목적지로서 제주도는 다른 경쟁목적지와의 관계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향후 5년간의 제주도 관광수요를 예측하였는데, 분석대상 자료와 방

법을 다르게 한 타 연구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요예측은 다양한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정책적 의사결정 시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측기간이 길수록 예측정확도는

급격히 떨어지므로 과거자료를 이용하여 장기적인 예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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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기적 수요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적정 수요량을 파악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

고 중·단기적 예측은 이에 대한 민첩한 대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시계열분석을 통해 제주관광수요를 예측하였다. 그러나 관광

수요는 경제, 사회, 정치 등 훨씬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 반응속도도 매우

빠르게 나타난다. 또한 중·단기적으로도 관광정책 목표와 관리적 대응에 따라 수요를 조절

하는 것이 가능하여 계량적인 분석만으로 미래수요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현재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야기된 갈등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는 기존 제주수요 증감에 영향을 미친 전염병과는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어 이 문제가

언제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지 그 시기는 불투명하다. 사드 문제는 제주관광수요에 장기적

인 관점에서는 일시적인 영향이 될 것이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 따라 관광수요가

원래의 패턴을 따라 회복되어 가는 시기나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사드 문제 회복 속도에 따라 예측 오차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관광수요 분석은 관광지 질적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시

설계획 등 부분적 필요가 아닌 관광영향 관계를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계획과 목표 하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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