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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M을 이용한 바다낚시 자원풍도 증가에 대한 지불의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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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Willingness To Payment (WTP) of sea-anglers

regarding the increase in the abundance of fish resources resulting from the Korean vessel buy-back

program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Data was collected through sample surveys of 352 sea-

anglers across the nation in 2015. If a 20% increase in the abundance of fish resources resulted from the

vessel buy-back program, WTP estimates of sea-anglers per recreational fishing trip were 9,570 won on

truncated mean, 16,528 won on mean, and 35,830 won on median, respectively. Additionally, when the

number of annual total recreational fishing trips in Korea were estimated as 22,700 thousand trips, the

annual increase in national welfare through recreational fishing was estimated to be 217.2 billion won on

the truncated mean, 375.2 billion won on the mean, and 813.3 billion won on the media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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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유어낚시는 등산과 함께 가장 중요한 여가활동의 하나로

자리잡아왔다. 낚시는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따

라 크게 내수면낚시와 해수면낚시로 구분된다. 특히 해수

면낚시의 경우는 내수면낚시에 비하여 레저활동이 훨씬

동적이며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

한 해수면낚시는 전통적인 수산업의 대상인 해수면의 어

자원을 레저활동의 대상으로 하므로 선진국에서는 일찍부

터 수산업의 통계와 함께 유어낚시의 통계를 동일한 비중

으로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집계하여 처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해수면 어자원의 풍도가 수산업의 어획량은

물론 바다낚시의 레저활동의 효용에도 경합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50여 년간 연근해 수산자원이 약

57%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연근해 어업의 어획량도

1986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 내지 정체를 보이고

있다(해양수산부 2014). 정부는 이러한 자원량과 어획량

의 지속적인 감소를 극복하고자 어획노력량 감소정책의

일환으로 1994년부터 어선감척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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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2013년까지 약 15,893억 원을

투입, 연근해어선 18,560척을 감척하였다. 정부의 어선감

척정책으로 연근해어선 4,145척을 2017년까지 추가적으

로 더 줄인다면, 우리나라 연근해 어자원은 2024년까지

약 20%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한국수

산자원관리공단 2016A, 2016B).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의 어선감척정책의 투자효

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획량의 증대효과나 생

산자 및 소비자의 후생증대와 같은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

니라 수산업 이외의 분야에서 외부경제 및 외부비경제를

발생시키는 간접효과도 분석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

이다. 바다낚시의 경우 해수면 어족자원을 수산업과 함께

경합적으로 이용하는 레저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어자원의

증가는 분명히 외부경제를 발생하는 분야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선감척사업의 간접효과로서 어자원의

증대, 곧 바다낚시 자원의 증대가 가져올 수 있는 바다낚

시인들의 후생의 증가효과를 조건부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있는 가상

의 재화에 대한 가치를 잠재적인 소비자의 지불의사액

(WTP: Willingness To Payment)을 통하여 추정하는 방법

으로 주로 생태관광자원 및 자연관광자원의 경제적 가치

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지불의사액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방법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

지만 지불의사액에 대한 질문횟수에 따라 단일경계 양분

선택모형과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으로 구분한다. 이들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최근 연구에는 단일경계 양분선택모

형을 이용하여 김과 김 (2003)은 수원화성, 신 (2006)이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것이 있

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 등 (2014)이 승마체험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를 역시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을 이용하

여 추정하였다. 반면에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을 이용한

연구로는 한 (2008)이 국제부산영화제, 유 등 (2014)은 무

등산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김 등 (2014)

은 새만금수목원 조성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였으며, 정

과 현 (2015)은 박물관의 경제적 가치와 지불의사결정요

인을 추정하였다. 

한편, 여가활동으로서의 유어낚시와 관련된 연구로는

처음에 자원과 제도관리(박 2003; 이 2003; 이와 박

2003), 혹은 낚시면허제도 도입(조 2000; 한국수산회

2002; 이 2003) 등과 연관된 것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

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낚시소비행동에 분석의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 박 (2005)은 출조빈도함수를 이용하여 유어

낚시객의 사회경제학적 특성이 출조빈도에 미치는 영향력

을, 김 (2005), 표 등 (2008), 서 등 (2012), 표 (2014), 최

(2014)는 가산자료모형을 통해 유어낚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들 바다낚시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

한 연구들은 포아송, 음이항 등의 모형을 이용하여 여행자

비용법에 근거한 일부지역의 바다낚시의 경제적 가치를

구한 연구들로서 전국적인 단위의 바다낚시의 특정 속성

에 대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한 연구는 아니었다.

본 논문은 2장에서 조건부가치측정법의 단일경계 양분

선택모형과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

본다. 그리고 모형에서 지불의도의 결정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는 공변량이 추가된 모형을 논의한다. 3장에서는 모

형의 추정결과를 소개한다. 먼저 표본자료에 포함된 바다

낚시인들의 사회경제학적 특성은 물론 출조특성을 기술한

다.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 및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의

추정결과를 분석하고, 다양한 지불의사액의 대표값에 기

초하여 연근해 어선감척사업으로 인해 해수면 어자원이

증가하였을 때의 경제적 가치를 국가적인 단위에서 추정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과

함께 개선과제도 논의한다. 

2. 이론적 배경

환경재와 같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재화의 가

치를 추정하는 지불의사액 추정방법에는 크게 여행비용평

가법(TCM: Travel Cost Model), 헤도닉가격측정법(HPM:

Hedonic Price Model), 그리고 조건부가치측정법의 3가지

를 들 수 있다. 이들 가운데 CVM은 재화의 내용을 시나

리오로 제시할 수 있고, 응답자의 지불의사를 유도하는 데

있어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추

정방법으로서 범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심 2009). 시나

리오를 통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지불의사액의 다양한 대

표값을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은 Hanemann (1984)

이 제안한 효용격차모형과 Cameron and James (1987)가

제안한 지불함수의 차이로 정의하는 변화함수모형이 있

다. 하지만 McConnel (1990)은 이들 두 모형이 쌍대관계

에 있어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어느 모형을 선택하던 동

일한 지불의사액의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설문지에서 지불의사액에 대한 질문

횟수와 관련하여 단일경계 양분선택형(SBDC: Single

Bounded Dichotomous Choice)과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DBDC: Double Bounded Dichotomous Choice)으로 나누

어지며 그 구체적인 이론적 모형은 다음과 같다(곽과 유

2012).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 

단일경계 양분선택형모형의 운용은 우선 제시된 금액에

대해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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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응답을 “예” 또는 “아니오”의 두 개의 다른 응답으로

모형화한 뒤 최우추정법을 통해 관련된 모수들을 추정하

고, 분포의 성격과 평균값(혹은 중앙값)의 정의를 이용하

여 WTP의 평균값(혹은 중앙값)을 계산한다.

효용격차모형에 의하면 개별응답자들의 효용은 그들 자

신에게는 확실한 값이지만 이를 관측하는 연구자는 응답

자의 특성에 의존하는 확률변수로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

서 바다낚시에 참여하는 응답자가 개인의 효용함수를 정

확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화폐소득(m)과 응답자

개별 낚시객의 특성벡터(S)에 기초하여 바다낚시자원의

상태(j)에 대해 응답자가 느끼는 효용은 식 (1)과 같이 간

접효용함수 u로 나타낼 수 있다(유와 이 2010).

, (1)

여기서, j = 0은 바다낚시자원을 이용할 수 없거나 보존되

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며, j = 1은 바다낚시자원을 이용할

수 있거나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하지만 연구자

에게는 응답자가 측정대상 바다낚시자원의 상태변화를 선

택 혹은 거부하는데 있어서 관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존재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접효용함수는 식 (2)와 같이 관측

이 가능한 확정적인 부분 과 관측이 불가능한 확

률적인 부분 εj를 포함한다(유 등 2006).

(2)

여기서 간접효용함수에 영향을 주는 확률적인 부분인 εj는

j에 관계없이 독립적이면서도 동일한 분포를 가지는 확률

변수로서 평균을 0으로 가정한다. 개별 바다낚시인이 효

용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하면 개별 낚시객은 “당신은 바다

낚시자원의 이용을 위해 또는 바다낚시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A를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Yes”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 A를 기꺼이 지불하려 함에

따라 효용을 최대화할 수 있다(유와 이 2010).

(3)

혹은

(4)

로 효용 격차와 오차항 격차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여기서 식 (5)가 성립한다면, “Yes”로 응답할 확률은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식 (6)내의 는 η의 누적분포함수(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인데 “Yes”의 응답이 일 때

관측될 수 있으며, “NO”의 응답은 일 때 관측 가

능하다. 이제부터 C로 표기될 WTP는 확률변수로서 확률

변수의 CDF는 GC(A)로 나타낸다. 이에 따라 식 (6)은 식

(7)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7)

식 (6)과 식 (7)을 비교하면 다음의 식 (8)과 같은 관계

식을 도출할 수 있다.

(8)

이 결과는 이산반응모형인 식 (6)을 적합시킴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바로 WTP의 분포함수인 의 모수를

추정함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때의 C는 j = 0의

상태에서 j = 1이라는 상태로 변화하기 위한 WTP로 C가

음(−)의 값을 가질 수 있을 때의 평균(C+)은 식 (9)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유와 이 2010).

(9)

또한 중앙값은 WTP의 최소값에서 중앙값까지의 적분

결과가 0.5라는 사실을 반영하여 WTP(C*)는 식 (10)을 C

에 대해 풀어 그 값을 구하게 된다.

(10)

만약 WTP가 0이거나 0보다 크다면, 이때의 평균값

WTP(C++)는 식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1)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 

Boyle and Bishop (1988)에 의하면 동일한 가상의 재화

에 대하여 경매법, 지불카드법,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질문

법의 3가지 방법으로 WTP의 추정치를 비교한 결과 단일

경계 양분선택형의 방법이 다른 2가지의 방법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추정치를 보여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과적

으로 단일경계 양분선택형의 경우 추정에 대한 정보의 제

약으로 효율성이 떨어져 WTP를 과대추정하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경계 양분선택형의 이러한 단점

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이용하여 추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방법이다.

지불의사액에 대한 이중경계 양분선택형의 설문은 다음

과 같이 2단계에 걸친 복수의 질문과정으로 구성된다. 우

선 어떤 가상에서의 가치개선 프로그램에 대해 i번째 응

답자는 첫 번째 제시금액(Ai)을 지불할 지 여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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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또는 “NO”로 응답을 관찰한다. 그리고 “YES”로

답한 응답자에게 제시되는 두 번째 금액과 “NO”로 답한

응답자에게 제시되는 두 번째 금액은 Ai
H, Ai

L로 표시하고,

WTP 질문에 대한 응답을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변수를 더 정의할 수 있다(유와 이 2010).

(i번째 응답자가 제시한 응답이 “YES-YES”)

(i번째 응답자가 제시한 응답이 “YES-NO”)

(i번째 응답자가 제시한 응답이 “NO-YES”)

(i번째 응답자가 제시한 응답이 “NO-NO”)

이때의 1(·)은 인디케이터함수(Indicator Function)로 괄

호 안의 조건을 만족하면 1의 값을 갖고, 만족하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일례로 Ii
YY는 i번째 응답자가 제시

한 응답이 “YES-YES”라는 뜻으로 응답자가 “Yes-Yes”로

답하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인 방식이다. 이러한 인디

케이터함수에 기초하여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응답자 N

명을 분석의 표본으로 가정하면, i번째 응답자의 답변 결

과를 구분하여 식 (12)와 같이 로그우도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12)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면, 로지스틱(Logistic) CDF로 정

형화한 를 와 결합하면 WTP의 CDF는

식 (1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3)

식 (13)을 가지고, 식 (9), (10), (11)에 기초하여 WTP의

중앙값과 평균값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데, 식 (14)

는 평균값이며, 식 (15)는 음의 부분을 제거한 절단된 평

균값(Truncated Mean)이다.

(14)

(15)

공변량을 포함하는 모형

앞서 언급한 모형은 응답자 또는 응답자 가구의 특성이

미반영된 것인데 공변량이 미포함된 모형의 추정 결과에

기초하여 후생 분석을 실시하고, 공변량이 WT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이

론적 타당성(Theoretical Validity) 또는 내적 일관성

(Internal Consistency)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에서 공변량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공변량이 제시금액에 “Yes”라고 응답할 확률에 미

치는 영향인데 효용격차모형에서 상수항 a를 로

교체하므로 좀 더 추정이 용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xi

는 관심대상 공변량 벡터를 의미하며, β는 관심대상 공변

량 벡터에 대응되는 모수벡터를 의미한다. 따라서 추정계

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 해당 공변량의 값이 커지게 될

수록 제시금액에 “Yes”라고 응답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추정계수가 음(−)의 값을 갖게 되면 해당 공변량의 값이

작아질수록 제시된 금액에 대해 “Yes”라고 응답할 확률이

낮아진다고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공변량이 WTP에 직

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영

향은 효용격차모형 내에서 분석하기가 어려워 WTP 함수

접근법을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에 추정계수가 양(+)의 값

을 가지면 해당 공변량의 값이 커지게 될수록 WTP도 커

지게 되며, 추정계수가 음(−)의 값을 가지면 해당 공변량

의 값이 커질수록 오히려 WTP는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이에 공변량을 포함하는 WTP 함수는 식 (16)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16)

여기서 ui는 교란항으로서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는 σ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Φ(·)을 표준정규 누적분포함

수라고 한다면, 이때의 로그우도함수는 식 (17)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유 등 2006).

(17)

3. 실증 분석 

분석 자료의 개요 및 기술적 특성 

해수면 유어낚시객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하기 위해 바다

낚시를 하는 일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적인 단위에서 377명에 대하여 직접 면접조

사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응답이 불성실한

25부를 제외한 35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전국을 광역시와 그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한 이후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적용하였다. 표본추출편의(Sample Selection Bias)를 제거

하기 위해서는 층화임의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

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낚시면허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낚시인구에 대한 모집

단 목록(Population List)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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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던 점은 전국단위의 해수면 유어낚시객에 대한 설문

조사로서는 표본수가 다소 적다는 점과 함께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Table 1은 응답자들의 사회경제학적 특성을 보여준다.

성별로 따졌을 때 응답자 가운데 약 6%의 여성들이 바다

낚시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약 절

반이 40대 이상이었으며 거주지는 60% 이상이 광역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는 응답에 참여한 바다

낚시인들의 출조특성을 보여준다. 출조횟수는 월 1회를

기준으로 절반으로 나누었으며 1회 출조 시의 비용 역시

5만 원 이하가 절반을 차지하였고, 평균은 8만 6천 원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조력은 5년 이하가 약 60%를 차지하

였으며, 1회 출조 시의 평균 어획량은 3.26 kg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디자인과 지불의사 빈도

Table 3은 양분경계 선택형 설문지에서 질문한 제시금

액에 대한 응답결과를 요약한 표이다. 질문은 “바다낚시

의 풍도, 즉 바다낚시의 어자원이 지금보다 20% 정도 늘

어난다면 1회 출조 시에 다음의 금액을 낚시비용에 추가

로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바

다낚시의 풍도 증가, 즉 바다낚시의 어자원이 지금보다

20%정도 늘어난다”고 가정한 이유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

단(2016A, 2016B)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어족자원을 현

BMSY 수준에 해당되는 어획노력량만 이용하고, 그 외 과

잉 투입된 어획노력량을 줄인다면 이로 인한 연근해 어종

의 연간 생산 증대치는 약 20%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2016A, 2016B)

은 어선감척사업으로 인해 예측되는 연근해 어종의 연간

생산 증대치가 약 293천 톤으로, 이 물량은 우리나라 최근

연근해어업 연간 어획량인 약 105만 톤의 20%를 상회하

는 것이기에 “바다낚시 어자원의 20% 증가”는 어선감척

사업의 성공적 정착 시 실현 가능한 수준이라 보여진다.

Table 1. The social-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anglers 

Variables
Proportion 

(%)

Gender 

(SEX) 

Male 94.3

Female 5.7

Age 

(AGE)

Below 20 1.1

20’s 26.8

30’s 23.1

40’s 27.1

More than 50’s 21.7

Residence 

(RES)

Metropolitan area 60.1

Non-metropolitan area 39.3

Education

 (EDU)

Below college education 25.6

Attending college 8.8

Graduation of college 65.2

Number of 

family (FAM)

1 13.4

2 16.2

3 28.5

4 34.8

More than 4 7.1

Income

 (INC)

Below 2 million won a month 19.4

2−3 million won a month 25.6

3−4 million won a month 22.2

4−5 million won a month 17.7

Above 5 million won a month 15.1

Table 2. The fishing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anglers

Variables Proportion (%)

Frequency 
(times/month)

(TIMES)

0 14.5

1 43.3

2 23.9

3 10.5

More than 3 7.7

Period 
(days in a fishing)

(DAYS)

0.5 37.0

1 52.4

2 10.3

More than 2 0.3

Cost 
(won a fishing)

(COST)

Below 50,000 50.7

50,000−100,000 29.1

100,000−150,000 10.5

150,000−200,000 4.8

200,000−250,000 0.0

250,000−300,000 3.4

More than 300,000 1.4

Fishing 
experience

(EXP)

Below 5 years 59.0

5−10 years 20.8

10−15 years 7.7

15−20 years 7.7

20−25 yeas 2.0

Above 25 years 2.8

Catch a fishing (kg)
(CAT)

0−2 35.0

2−4 40.7

4−6 14.0

6−8 2.6

8−10 0.6

Above 1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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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Summary of responses to bid for DBDC

Bid 
Sample

size

Responses

Yes No

First Lower Higher Yes No Yes No

Ai Ai
L Ai

H Ii
YY = 1 Ii

YN = 1 Ii
NY = 1 Ii

NN = 1

20,000 10,000 40,000 76 14 15 16 31

40,000 20,000 80,000 71 16 16 16 23

60,000 30,000 120,000 53 8 18 14 13

80,000 40,000 160,000 50 5 13 9 23

100,000 50,000 200,000 51 8 14 8 21

150,000 75,000 300,000 51 6 6 7 32

Total 352 57 82 70 143

Table 4. Estimates of the model without covariates

Variables 
SBDC DBDC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Constant 1.6043 (1.7651) 0.909 11.8874*** (0.8978) 13.2410

BID -0.1863 (0.1615) -1.153 -1.1333*** (0.0788) -13.4700

Log likelihood -234.0529 484.6213

Degrees of freedom 1 2

chi-square 1.3329 969.2427

prob.(chi-square>value) 0.2482 0.0000

Note : The values in the parenthesis are the standard errors. ***, **, and * represent that the estimat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1%, 5% and

10% respectively

최초의 제시금액은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10만 원, 15만 원의 6개 금액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제시

금액의 마지막 단계가 15만 원으로 다른 제시금액과 달리

5만 원이 증가한 이유는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조

사의 결과, 스포츠 낚시인들의 경우 어자원의 가치에 대하

여 일반 낚시인들과 달리 상당히 큰 금액을 제시하여 제

시금액의 분포가 양의 비대칭분포를 보이는 것을 반영하

기 위함이었다. 이들 금액은 약 30명의 바다낚시 대상자

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설문조사의 결과를 거쳐 선정되었

다. 최초의 제시금액에 “예”라고 응답하면 최초금액의 2

배에 해당하는 질문을, “아니오”라고 응답하면 최초금액

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불의사를 다시 질문

하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의 형식을 취하였다. Table 3의

No-No 응답의 경우 일부 제시금액이 적음에도 오히려 응

답이 많아 일견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나 Yes-Yes, Yes-No, 그리고 No-Yes의 응답은 여

전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일관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일부 응답자들이 바다낚시에 적은 금액이라도 대가

를 지불한다는 사실에 극단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응답자들 중 저항적 지불

의사(Protest Bids)를 보이는 일부 응답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스파이크 모형(Spike Model)을 사용할 필요성

이 제기되지만 예비조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

아 사전의 모형설정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모형의 추정결과

Table 4는 모형에 공변량이 없이 상수항만을 포함한 추

정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의 경우

에는 상수항 및 제시금액이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 역시 유의하지 않고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

의 경우에는 상수항 및 제시금액이 모두 1%의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합도 역시 1%

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는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의 결정요인들로서

응답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과 바다낚시의 출조특성을 공

변량으로 모형에 투입한 추정결과이다. 먼저 단일경계 양

분선택모형에서는 공변량이 없던 모형과 달리 모형 전체

의 적합도가 유의하게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상수항과 제

시금액도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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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학적 특성 가운데에서는 성별이, 그리고 출조특

성 가운데에서는 출조횟수 만이 10%의 유의수준에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금액에 대한 수용여부는 여자

보다는 남자가, 그리고 출조횟수는 적을수록 제시금액을

수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의 경우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

의 추정치보다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중경계 양분

선택모형이 제시금액에 대하여 보다 많은 자료를 추정에

활용함으로써 통계적 효율성이 향상된 일반적인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로그 우도값을 비롯한 모형

의 전반적인 적합도가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공변량 가운데에서는 사회경제학적 특성을 통제하

는 변수 가운데 소득과 광역시의 거주여부가, 단일경계 양

분선택모형에 비하여 추가적으로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금액에 대한 수용확률은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비광역시 거주자들보다는 광역시 거주자들이 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들의 출조특성을 통제

하는 변수들 가운데 출조비용이 추가적으로 유의성을 갖

는 변수로 나타났다. 1회 출조 시 출조비용이 많은 낚시인

들은 제시금액을 수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불의사액의 추정결과

이중경계 양분선택형모형을 이용하여 바다낚시객 1인

당 지불의사액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6과 같다.

이 가운데 누락변수편의(Omitted Variable Bias)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공변량이 도입된 모형을 선택하였다. 이는

제시금액에 대한 수락확률을 결정하는 모형의 독립변수인

결정요인들을 모두 제거하는 경우 모형설정오류가 발생하

여 편의추정량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공변량이 도입된 모

형의 경우에도 유의적이지 않은 변수까지 모두 포함하는

비제약모형(Unrestricted Model, Full Model)을 이용하여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변수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도비검정을 이용한 결합유의

성(Joint Significance)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들 변수들이

결합적으로는 유의적인 변수들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제약모형(Restricted Model)의 로그우도값은

SBDC의 경우 1,119.087, DBDC의 경우 638.795로 추정

되었으며, 우도비 검정값도 SBDC의 경우 = 22.16으로

유의확률 0.0084, DBDC의 경우도 = 16.35로서 유의

확률이 0.012로 나타나 각기 1%와 5%의 유의수준에서

제약모형들이 기각됨에 근거하였다. 그리고 지불의사액의

3가지 대표값들 가운데 절삭된 평균을 이용한 지불의사액

(WTPtruncated mean)이 이론적 제약에 대한 일관성, 통계적

효율성, 합산 능력의 조건 등을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져

여타의 대표값에 비하여 우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Duffield and Patterson 1991). 

이 (2010)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해수면 낚시인

구의 추정치는 1,731,748명, 혼합형(해수면+내수면) 낚시

인구의 추정치는 2,369,096명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해

수면 낚시인구의 연간 평균출조횟수 7.5회, 혼합형 낚시인

χ
9

2

χ
6

2

Table 5. Estimtes of the model with covariates

Variables 
SBDC DBDC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Constant
2.1415***

 (0.3822)
5.602

9.6636***

(0.8546)
11.307

SEX
0.9814*

(0.4902)
2.002

0.6689**

(0.3052)
2.191

AGE
0.0159

(0.0127)
1.252

0.0180
(0.0090)

1.592

RES
0.2362

(0.4051)
0.583

0.1850*

(0.1055)
1.752

EDU
0.0697

(0.1980)
0.352

0.0413
(0.1119)

0.369

FAM
-0.0802
(0.1419)

-0.565
-0.0662
(0.0968)

-0.684

INC
0.1029

(0.4003)
0.257

0.0751*

(0.0427)
1.758

TIMES
-0.0647*

(0.0370)
-1.745

-0.0012**

(0.0006)
-1.999

DAYS
0.0817

(0.1922)
0.425

0.0056
(0.0113)

0.479

COST
0.0011

(0.0011)
0.985

0.0021*

(0.0012)
1.689

EXP
0.0061

(0.0050)
1.223

0.0054
(0.0179)

0.301

CAT
0.0094

(0.0267)
0.352

0.0124
(0.0306)

0.405

BID
-0.2248***

(0.0404)
-5.553

-1.1511***

(0.0847)
-13.5870

Log likelihood -118.0916 639.2615

Degrees of freedom 12 13

chi-square 33.2544 1278.503

prob. 
(chi-square>value)

0.0008 0.0000

Note : the values in the parenthesis are the standard errors. ***, **,

and * represent that the estimat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1%, 5%

and 10% respectively

Table 6. Estimates of WTP (Willingness To Payment) 

Without covariates With covariates

WTPmean 16,224 won 16,528 won

WTPmedian 34,517 won 35,830 won

WTPtruncated mean 9,218 won 9,57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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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바다낚시 출조횟수의 평균은 연간 4.1회로 추정되었

다. 여기서 우리나라 바다낚시인구는 해수면 낚시인구에

혼합형 낚시인구 중 해수면 출조를 하는 낚시인구를 포함

한 인구를 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연간 바다낚시의 총

출조횟수는 약 2,270만 회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계산하

면 연간 바다낚시 총 출조횟수는 해수면형낚시인구×해수

면출조횟수+혼합형낚시인구×해수면출조횟수로서 다음

과 같다. 22,701,403=1,731,748 × 7.5 + 2,369,096 × 4.1. 여

기에 1회 출조당 절삭된 평균(WTPtruncated mean)의 지불의

사액인 9,570원을 곱하면 총 2,172억 원이 바다낚시객들

이 추가적으로 연간 지불하고자하는 금액이 된다. 즉, 우

리바다의 어자원의 풍도가 20% 증가한다면 바다낚시라는

레저활동을 통하여 연간 2,172억 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국민후생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지불

의사액의 평균(WTPmean)인 16,528원을 이용하면 연간 국

민후생의 증가분은 3,752억 원이 되며, 중위수(WTPmedian)

인 35,830원을 이용하면 8,133억 원으로 더욱 확대되어

추정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이 (2010)의 출조횟수를 사용한 이유

는 이 (2010)의 경우 내수면형낚시인구, 해수면형낚시인

구, 혼합형낚시인구를 모두 조사한 후 혼합형낚시인구의

경우 내수면 출조횟수와 해수면 출조횟수를 분리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한 혼합형낚시인구중 해수면 출

조횟수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 (2010)의 출조횟수를 반

영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해수면 유어낚시객의 지불의사

액 추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

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의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

과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을 이용하여 해수면낚시의 어자

원 풍도가 어선감척사업과 같은 정부의 어자원 회복정책

을 통하여 어자원이 20% 증가하는 경우, 추가적인 바다낚

시의 지불의사액 증가분이 바다낚시객이 얻을 수 있는 국

민후생의 증대치로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걸쳐 전국적인 단위

에서 바다낚시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352부의

유효응답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지불의사액의 결정요인

들을 공변량을 통해서 분석하기 위하여 응답자들의 사회

경제학적 특성은 물론 바다낚시의 출조 시 특성들에 대한

정보들도 취합되었다. 응답자들의 1회 출조 시의 평균은

8만 6천 원, 평균어획량은 3.26 kg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초의 제시금액 2만 원부터 15만 원의 6개 구간의 금액

을 이용하였다. 

먼저 공변량을 제외한 모형의 추정결과는 단일경계 양

분선택모형의 경우 추정결과의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경계 양분선택형의 경우에는 상수항과 제

시금액의 변수가 유의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도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공

변량을 모형에 추가한 경우에는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에

서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지불의사의

결정요인들 가운데 성별과 출조횟수가 유의적인 변수로

판명되었다.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의 추정결과는 예상한

것처럼 단일경계 양분선택형모형보다 추정의 효율성이 향

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사회경제학적 특성을 보여주는

공변량 가운데 성별뿐만 아니라 소득과 광역시거주여부도

지불의사의 결정과정에 유의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여성보다는 남성이, 소득은 높을수

록, 비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는 광역시의 거주자가

제시된 금액을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출조특성을 보여주는 공변량들 가운데에서는 출

조횟수와 함께 출조비용도 유의적인 변수로 추정되었다.

즉, 출조횟수의 경우에는 적은 경우가, 그리고 출조비용의

경우에는 1회당 출조비용이 많을수록 제시금액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바다낚시객의 입장에서 1

회당 출조횟수가 적은 만큼 추가적인 제시금액을 지불하

고서라도 출조하려는 의향이 강한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

러 1회당 출조비용을 많이 들이는 바다낚시객들은 주로

손맛, 챔 질 등 낚시 자체의 유인 요인과 조과를 기대함에

따라 자원풍도의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제시금액의 수용

의향도 높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어자원의 풍도가 20% 증가하는 경우에 1회 출조당 유

어낚시객의 지불의사액의 추정치는 평균이 16,528원, 중

위수가 35,830원, 그리고 절삭된 평균이 9,570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 우리나라 바다낚시객의 연간 총 출조

횟수의 추정치인 2,270만 회를 고려하면, 절삭된 평균을

이용하는 경우, 유어낚시를 통한 연간 국민후생의 증대치

는 2,172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지불의사액의 평균을 이용

하면 3,752억 원, 그리고 중위수를 이용하면 8,133억 원으

로 연간 국민후생 증대의 추정치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우리나라 연근해 33개 어종에 대한 최대지속적

어획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어획강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근해어선 4,145척을

2017년까지 감척한다면, 우리나라 연근해 어자원이 2024

년까지 약 20% 수준이 회복됨에 따라 유어낚시를 통한

연간 국민후생의 증대치가 4,145척의 어선감척 비용에 해

당하는 약 2,962억 원(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016A,

2016B)을 상쇄시킬 만큼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을 함의한다. 이러한 수치는 어선감척에 따른 자원증가로

인한 직접적 어획량 증대효과와 어획비용 절감효과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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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지 않은 수치로서 절삭된 평균을 이용한 유어낚시의

후생을 고려하더라도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어선감척사업과 같은 어획노력량 감

소를 통한 우리나라 연근해 어자원의 증대라는 가상의 현

실을 상정하여 바다를 이용하는 유어낚시객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후생의 증대효과를 추정하였다. 조건부가치측

정법은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만족감을 화폐가치로 나타내

도록 유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가상의 재화에 대한

잠재적인 소비자들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한다. 이러한 방

법론이 보다 객관적인 추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가산자료를 이용한 여행자비용법을 적용하여 추정 결

과를 상호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아울러 본 연구의 한계로서 전국 단

위의 바다낚시 자원풍도의 증가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의 샘플 사이즈가 다소 부족함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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