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산업화 시대 이후 다양한 경제활동들로 경제적 효율

성 중시 및 도시개발 정책 등 물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졌

으나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 자연환경 훼손 등의 환

경적 문제가 제기되었고 더불어 생태계 건강성 훼손으

로 전 세계적 지구환경문제로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Na, 2017).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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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968년 9월 유네스코 주최로 열린 생물권 자원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의 과학기초에 관한 정부 간 전문

가 회의에서 비롯되어 1971년부터 인간과 생물권

(Man and biosphere, MAB)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한 

방안으로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 BR)

이 고안되었다(MAB National Committee for the 

Republic of Korea, 2020).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

양성을 유지 및 보호하고 자연과 인간 간의 공존하는 

관계를 기본적으로 설정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역

할을 하고 있어, 일반지역보다 보전과 이용이라는 서로 

상충하고 있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물권

보전지역에서의 보전과 이용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는 생물권보전지역과 인접한 지역주민과의 협의 및 동

의를 얻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Jang et al., 

2012). 다만,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에 있어서 인접한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및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훼손이 지속해서 발생한

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Kim, 2003). 

생물권보전지역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생

물권보전지역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생물권보

전지역에 대한 이론적 개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

(Cho, 2011; Je, 2011; Kim, 2011; Park et al., 

2011), 생물권보전지역의 조성기법과 식생, 경관분석

에 관한 연구(Park, 2007; Kang et al., 2008; Park et 

al., 2012),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과 직후 현

황 분석 및 주민 의식 연구(Jang et al., 2012; Kim, 

2017; Kim, 2022) 등이 선행됐으나 대부분의 선행연

구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식생, 경관과 같은 한쪽 측

면만 바라보거나 지역주민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생물

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전 보전, 개발 등에 관한 연구

로 이루어졌다. 다만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후 생

활권으로 하는 지역주민과 지역상인(이하 지역민)의 서

로 의식 비교 및 다방면의 측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비교적 미약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에서의 지

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위해 생활권에 인접하

여 공유하고 있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하여 대상자별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인지, 주변 개발

에 대한 인식, 거버넌스 구축·운영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의식평가 결과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도

심권에 지정될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진

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연구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지는 생물권보전지역 중 도심권에 지

정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을 대상지(Fig. 1)로 하였

으며,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총면적 24,465 ha를 

Fig. 1. Site information legend. , Core area; , 

Buffer area; , Transition area

 

 
 

Category
Core area Buffer area Transition area Sum

Area Ratio Area Ratio Area Ratio Area Ratio

Pocheon-si 223 29.54 516 31.14 20,433 92.65 21,172 86.54

Namyangju-si 531 70.33 1,102 66.51 1,483 6.72 3,116 12.74

Uijeongbu-si 1 0.13 39 2.35 137 0.62 177 0.72

Sum 755 100 1,657 100 22,053 100 24,465 100

Table 1. Target area status 
 Unit: 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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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urvey items Detailed survey items
Analysis 
method

Cognition of 
biosphere 
reserves

Awareness of the 
Gwangneung Forest 
Biosphere reserve 

Awareness of designation as a biosphere reserve
Nominal 

scale

Pride in biosphere reserves
5-Point 

likert scale

The role of the 
Gwangneung Forest 
Biosphere reserve

Direct

Importance of conservation values

5-Point 
likert scale

Importance of biodiversity enhancement

Importance of enhancing landscape value

Importance of conservation of ecological genetic variation

Importance of strengthening expertise through 
environmental education

Importance of ecosystem research and monitoring

Indirect

Importance of promoting recreational activities

Importance of promoting local development

Importance of communication among stakeholders

Perception of 
surrounding 
development

Impacts of 
designation as the 

Gwangneung Forest 
Biosphere reserve

Impact of biosphere reserves on the local economy

5-Point 
likert scale

Impact of biosphere reserve-linked projects on the local 
economy

Impact of biosphere reserve branding on the local economy

Damage caused by 
surrounding 

development in the 
Gwangneung Forest 
Biosphere reserve

Planning 
facilities

Seriousness of nearby restaurant, cafe village, and 
commercial facility development

Seriousness of nearby accommodation facility development

Seriousness of residential complex development

Infrastructure

Seriousness of trail(exploration route) development

Seriousness of bicycle lane development

Seriousness of parking lot development

Seriousness of private car usage

Perception of 
governanc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Perception of 
governance

Awareness of governance related to biosphere reserves

5-Point 
likert scale

Satisfaction with governance related to biosphere reserves

Degree of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governance 
participation opportunities

Effects of 
governanc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Conservation

The need for balance between conservation system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Cultivation of awareness about ecological conservation

Utilization

Activation of linked program(education) development and 
operation

Local economic activation

Tourism industry activation

Activation of civic participation

Table 2. Creating objective survey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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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86.54%), 남양주시(12.74%), 의정부시

(0.72 %)로 행정구역을 공유하고 있다. 핵심구역은 총

면적 755 ha를 포천시(29.54%), 남양주시(70.33%), 

의정부시(0.13%)로 공유하고 있다. 완충구역은 총면적 

1,657 ha를 포천시(31.14%), 남양주시(66.51%), 의정

부시(2.35%)로 공유하고 있다. 협력구역은 총면적 

22,053 ha를 포천시(92.65%), 남양주시(6.72%), 의정

부시(0.62%)로 공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지

에 대한 지자체별 면적 현황은 Table 1과 같다. 설문조

사 대상의 설정에서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활

권에 인접하여 공유하고 있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광릉

숲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인지, 주변 개발에 대한 인

식, 거버넌스 구축·운영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

를 기반으로 한 평가를 실행하였다. 

2.2. 설문조사 및 분석 방법 

설문 항목설정에 있어서는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

전지역 관리 조례」를 기반하여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에 대한 인지, 주변 개발에 대한 인식, 거버넌스 구축·

운영에 대한 인식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각 2개 

항목으로 나누어 구성하여 총 30개의 세부 항목으로 

Table 2와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인지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인식, 생물권보전

지역의 역할로 항목을 나누었으며, 세부 항목으로 생물

권보전지역에 대한 인식은 2개 항목, 생물권보전지역

의 역할은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에 대한 직접적인 역

할과 간접적인 역할로 나누어 9개 항목 총 11개 항목으

로 구성하였다. 주변 개발에 대한 인식은 생물권보전지

역으로 지정에 따른 영향, 생물권보전지역의 주변 개발

로 인한 훼손으로 나누었으며, 세부 항목으로 생물권보

전지역으로 지정에 따른 영향은 3개 항목, 생물권보전

지역의 주변 개발로 인한 훼손은 계획시설의 훼손과 기

반시설의 훼손으로 나누어 7개 항목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거버넌스 구축·운영에 대한 인식은 거버넌

스에 대한 인식, 거버넌스 구축·운영으로 인한 효과로 

나누었으며, 세부 항목으로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은 3

개 항목, 거버넌스 구축·운영으로 인한 효과는 보전적

인 효과와 이용적인 효과로 나누어 6개 항목 총 9개 항

목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방법은 명목척도와 구체적 평

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5점 리커트 척도(1 : 매우 부

정적···5 : 매우 긍정적)를 혼합해 설정하여 분석을 진

행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2달간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대면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지

역주민 250부, 지역상인 100부를 배포하였으나, 그중

에서 응답 사항이 충실한 유효설문 부수로는 지역주민 

222부, 지역상인 82부로 총 304부를 채택하였다. 분석 

및 검증에서는 SPSS Ver. 21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인지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민의 일반적인 인식은 

다음과 같다(Table 3). 광릉숲이 2010년 ‘생물권보전

지역으로 지정에 대한 인지’에서는 지역주민이 

73.87%, 지역상인이 69.51%로 나타났다. 전체 합계 

72.69%로 지역민 모두 과반수 이상 광릉숲이 생물권보

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자긍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4.10), 지역상인(4.0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결과를 통해 지역상인 보다 광릉숲 생물권보전

지역 지정에 대한 인지, 지역 자긍심에 있어서 지역주민

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지역민 모두 과반수 이상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지역 자

긍심에 대해서는 4.00 이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으로 볼 때 지역민들은 지역이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으로 지정된 것을 인지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역할 다음과 같다(Table 

4). 항목별 전체적 평가에서는 ‘보전 가치에 대한 중요

성’(4.30), ‘생태 유전적 변이의 보전에 대한 중요

성’(4.24), ‘생물다양성 증진에 대한 중요성’(4.22), ‘경

관 가치증진에 대한 중요성’(4.19), ‘생태계 연구 및 모

니터링에 대한 중요성’(4.16), ‘환경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에 대한 중요성’(4.13), ‘지역 활성화 도모에 대한 

중요성’(3.87), ‘이해관계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

한 중요성’(3.81), ‘레크리에이션 활동 증진에 대한 중

요성’(3.47)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별로 보면 ‘보전 

가치에 대한 중요성’은 지역주민(4.32), 지역상인

(4.26)으로 지역주민이 지역상인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물다양성 증진에 대한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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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역주민(4.24), 지역상인(4.16)으로 지역주민이 지

역상인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관 

가치증진에 대한 중요성’은 지역주민(4.18), 지역상인

(4.20)으로 지역상인이 지역주민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태 유전적 변이의 보전에 대한 

중요성’은 지역주민(4.24), 지역상인(4.23)으로 지역주

민이 지역상인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환경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에 대한 중요성’은 지

역주민(4.15), 지역상인(4.07)으로 지역주민이 지역상

인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태계 

연구 및 모니터링에 대한 중요성’은 지역주민(4.16), 지

역상인(4.16)으로 대상자 모두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레크리에이션 활동 증진에 대한 중요성’

은 지역주민(3.52), 지역상인(3.35)으로 지역주민이 지

역상인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 

활성화 도모에 대한 중요성’은 지역주민(3.90), 지역상

인(3.82)으로 지역주민이 지역상인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 간의 커뮤니케이

션에 대한 중요성’은 지역주민(3.81), 지역상인(3.80)

으로 지역주민이 지역상인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역

할에 대한 중요성은 지역민 모두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항목별 전체적 평가에서는 간접적 역할

(레크레이션 활동, 지역 활성화, 협의 체제) 항목보다는 

직접적 역할(보전의 가치, 생물다양성 및 경관 가치증

진, 연구 및 모니터링) 항목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

는 것으로 볼 때 대상자들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간접적 역할보다는 직접적 역할을 보다 중요시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주변 개발에 대한 인식

광릉숲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으로 인한 지역민

의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다음과 같다(Table 5). 

항목별 전체적 평가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화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3.73), ‘생물권보전지역이 지

역경제에 미치는 영향’(3.52), ‘생물권보전지역 연계사

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3.04) 순으로 나타났으

며, 평가항목별로 보면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주민(3.51), 지역상인(3.56)으로 지

역상인이 지역주민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물권보전지역 연계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Number Detailed survey items
Mean (Std.)

Local residents Local merchants Sum

1 Awareness of designation as a biosphere reserve 73.87% 69.51% 72.69%

2 Pride in biosphere reserves 4.10(.845) 4.02(.831) 4.08(.841)

Table 3. Awareness of the Gwangneung forest biosphere reserve 

 

Number Detailed survey items
Mean (Std.)

Local residents Local merchants Sum

1 Importance of conservation values 4.32(.813) 4.26(.814) 4.30(.812)

2 Importance of biodiversity enhancement 4.24(.732) 4.16(.693) 4.22(.721)

3 Importance of enhancing landscape value 4.18(.664) 4.20(.597) 4.19(.646)

4 Importance of conservation of ecological genetic variation 4.24(.733) 4.23(.708) 4.24(.725)

5
Importance of strengthening expertise through 
environmental education

4.15(.769) 4.07(.798) 4.13(.777)

6 Importance of ecosystem research and monitoring 4.16(.762) 4.16(.761) 4.16(.760)

7 Importance of promoting recreational activities 3.52(.870) 3.35(.908) 3.47(.882)

8 Importance of promoting local development 3.90(.833) 3.82(.862) 3.87(.840)

9 Importance of communication among stakeholders 3.81(.863) 3.80(.823) 3.81(.851)

Table 4. The role of the Gwangneung forest biosphere 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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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은 지역주민(3.04), 지역상인(3.02)으로 지역주민

이 지역상인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화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은 지역주민(3.77), 지역상인(3.63)으로 지역주민이 지

역상인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과의 관계는 지역민 모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항목별 전체적 평가에서는 지역경제, 의식함양, 

브랜드화 모두 3.00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는 것으로 볼 때 지역민 모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 

된다. 다만 세부 항목별로 볼 때 ‘생물권보전지역 연계사

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항목들에 비해 지

역민 모두 비교적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물권보전지역 연계사업보다는 생물권보전지역

으로 지정과 특화된 브랜드화로 인해 지역경제에 도모

하여 지역민 모두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광릉숲이 생물권보전지역의 주변 상권 및 개발로 인

한 보호지역의 훼손을 지역민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Table 6). 항목별 전체적 평가에서는 ‘둘레길(탐방로) 

조성의 심각성’(3.65), ‘자전거 도로 조성의 심각

성’(3.46), ‘주차장 조성의 심각성’(3.27), ‘자가용 이용

의 심각성’(3.22), ‘인근 음식점, 카페촌 등 상업시설 개

발의 심각성’(2.64), ‘인근 숙박시설 개발의 심각

성’(2.41), ‘아파트 등 주거단지 조성의 심각성’(2.38) 순

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별로 보면 ‘인근 음식점, 카페

촌 등 상업시설 개발의 심각성’은 지역주민(2.56), 지역

상인(2.87)으로 지역상인이 지역주민보다 높게 평가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근 숙박시설 개발의 심각성’

은 지역주민(2.34), 지역상인(2.60)으로 지역상인이 지

역주민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레

길(탐방로) 조성의 심각성’은 지역주민(3.60), 지역상인

(3.79)으로 지역상인이 지역주민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전거 도로 조성의 심각성’은 지역

주민(3.45), 지역상인(3.49)으로 지역주민이 지역상인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차장 조성

의 심각성’은 지역주민(3.22), 지역상인(3.40)으로 지역

상인이 지역주민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자가용 이용의 심각성’은 지역주민(3.18), 지역상인

(3.34)으로 지역상인이 지역주민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파트 등 주거단지 조성의 심각성’

은 지역주민(2.40), 지역상인(2.33)으로 지역주민이 지

역상인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지역민 모두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의 주변 개발로 인한 훼손의 심각성 있어 항목별 전체적 

Number Detailed survey items
Mean (Std.)

Local residents Local merchants Sum

1 Impact of biosphere reserves on the local economy 3.51(.978) 3.56(.983) 3.52(.978)

2
Impact of biosphere reserve-linked projects on the local 
economy

3.04(.919) 3.02(.955) 3.04(.927)

3 Impact of biosphere reserve branding on the local economy 3.77(.884) 3.63(.882) 3.73(.855)

Table 5. Impacts of designation as the Gwangneung forest biosphere reserve 

 

Number Detailed survey items
Mean (Std.)

Local residents Local merchants Sum

1
Seriousness of nearby restaurant, cafe village, and
commercial facility development

2.56(1.039) 2.87(1.039) 2.64(1.047)

2 Seriousness of nearby accommodation facility development 2.34(1.025) 2.60(1.153) 2.41(1.065)

3 Seriousness of residential complex development 2.40(1.156) 2.33(1.176) 2.38(1.160)

4 Seriousness of trail(exploration route) development 3.60(.940) 3.79(.885) 3.65(.928)

5 Seriousness of bicycle lane development 3.45(.915) 3.49(.997) 3.46(.936)

6 Seriousness of parking lot development 3.22(.955) 3.40(.980) 3.27(.964)

7 Seriousness of private car usage 3.18(.937) 3.34(.906) 3.22(.930)

Table 6. Damage caused by surrounding development in the Gwangneung forest biosphere 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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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서는 상업, 주거 등과 같은 계획시설 조성이 광릉

숲 생물권보전지역을 이용을 위한 둘레길, 도로, 주차장 

등과 같은 기반시설 조성보다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였

다. 따라서 훼손에 있어 높게 나타난 계획시설 조성에 있

어서 지역민들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생물권보전지

역의 훼손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거버넌스 구축·운영에 대한 인식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거버넌스에 대한 지역민

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Table 7). 항목별 전체적 평가에

서는 ‘거버넌스 참여 기회 제공에 있어 참여 의사 정

도’(3.61),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거버넌스에 대한 인지

도’(2.84),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거버넌스에 대한 만족

도’(2.64)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별로 볼 때 ‘생물

권보전지역 관련 거버넌스에 대한 인지도’는 지역주민

(2.86), 지역상인(2.78)으로 지역주민이 지역상인 보다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거버넌스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주민(2.73), 지역

상인(2.50)으로 지역주민이 지역상인 보다 높게 평가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버넌스 참여 기회 제공에 

있어 참여 의사 정도’는 지역주민(3.63), 지역상인

(3.54)으로 지역주민이 지역상인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광릉숲 생

물권보전지역 관련 거버넌스에 대한 인지 및 만족도에 

있어서 지역민 모두 평균값이 3.00 이하로 낮게 평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거버넌스 참여 기

회가 제공된다면 지역민 모두 3.00 이상으로 참여에 있

어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역민에게 거버

넌스를 인지할 수 있는 홍보와 같은 방안을 모색한다면, 

향후 거버넌스 참여 정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

운영의 효과에 대한 지역민의 평가를 다음과 같다

(Table 8). 항목별 전체적 평가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

적인 보전체계 마련’(4.31), ‘생태 보전에 대한 의식함

양’(3.96), ‘관광산업 활성화’(3.83), ‘연계 프로그램(교

육) 개발·운영 확대’(3.74), ‘지역경제 활성화’(3.72), 

‘시민참여의 활성화’(3.67)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

별로 볼 때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적인 보전체계 마

련’은 지역주민(4.30), 지역상인(4.34)으로 지역상인이 

지역주민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

계 프로그램(교육) 개발·운영 확대’는 지역주민(3.71), 

지역상인(3.83)으로 지역상인이 지역주민보다 높게 평

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

주민(3.73), 지역상인(3.67)로 지역주민이 지역상인 보

Number Detailed survey items
Mean (Std.)

Local residents Local merchants Sum

1 Awareness of governance related to biosphere reserves 2.86(.909) 2.78(.930) 2.84(.914)

2 Satisfaction with governance related to biosphere reserves 2.73(.690) 2.50(.878) 2.67(.751)

3
Degree of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governance 

participation opportunities
3.63(1.002) 3.54(1.033) 3.61(1.009)

Table 7. Perception of governance 

 

Number Detailed survey items
Mean (Std.)

Local residents Local merchants Sum

1
The need for balance between conservation system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4.30(.842) 4.34(.707) 4.31(.807)

2 Cultivation of awareness about ecological conservation 3.71(.979) 3.83(.953) 3.74(.972)

3
Activation of linked program(education) development and 

operation
3.73(.860) 3.67(.876) 3.72(.863)

4 Local economic activation 3.80(.978) 3.90(.989) 3.83(.980)

5 Tourism industry activation 3.67(.954) 3.70(1.002) 3.67(.966)

6 Activation of civic participation 3.94(.888) 4.00(.831) 3.96(.872)

Table 8. Effects of governanc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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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광산업 활성

화’는 지역주민(3.80), 지역상인(3.90)으로 지역상인이 

지역주민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

민참여의 활성화’는 지역주민(3.67), 지역상인(3.70)으

로 지역상인이 지역주민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태 보전에 대한 의식함양’은 지역주민

(3.94), 지역상인(4.00)으로 지역상인이 지역주민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지역민 모두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운영의 효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적인 보전체계 마

련’과 ‘생태 보전에 대한 의식함양’은 비교적 높게 평가

하고 있다. 이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지역경제, 관광산업, 연계 프로그

램, 시민참여와 같은 이용적 측면에서의 활성화가 될 것

으로 판단되지만, 보전체계마련, 생태 보전과 같이 보

전적 측면에서 비교적 중요하게 인지하고 높게 평가하

고 있어 생물권보전지역의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이용적인 측면보단 비교적 보전적인 측면에서

의 운영에 대한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과 이용의 양립에 

관한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해 도심권에 지정되어있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을 대상지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한 선행연구와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생

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인지, 주변 개발에 대한 인식, 거

버넌스 구축·운영에 대한 인식으로 크게 3개의 항목을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인지에서는 지

역민 모두 2010년 광릉숲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된 것을 과반수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생물권보전지역

의 보전적인 역할에 대한 중요성에서는 지역민 모두 높

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레크레

이션 활동, 지역 활성화, 협의 체제와 같은 간접적 역할

에 해당하는 항목보다 보전의 가치, 생물다양성 및 경관 

가치증진, 연구 및 모니터링과 같은 직접적 역할에 해당

하는 항목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높게 파악되었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생물권보전지역과 인접해 공

유하고 있는 면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역민 모두 간

접적인 역할보다는 직접적인 역할에 중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역

민 모두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생

물권보전지역이 갖는 보전 가치의 중요성 또한 인지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주변 개발에 대한 인

식에 대해서는 생활권에 지정으로 인해 지역민의 생활

권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중에서도 생물권보전지역과의 연계사업보다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과 동시에 그를 통해 얻어지

는 특화된 브랜드화에 있어 지역민 모두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생물권보전지역 내 훼

손에 대한 평가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을 이용하는 기

반시설 조성으로 인한 훼손은 우려할 정도라고 평가하

고 있지 않으나, 계획시설 조성으로 인한 훼손에 대해 

지역민 모두 비교적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생물

권보전지역과 연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보단 생물권보

전지역으로 특화된 브랜드를 개발하여 홍보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파악되며, 생물권

보전지역 주변 훼손에 있어 지역민 모두 계획시설에 대

한 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생물권보전지역의 훼

손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어 평가에서 현저히 낮

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거버넌스 구축·운영

에 대한 인식에서는 지역민 모두 거버넌스에 대한 인지 

및 만족도가 현저히 낮았으나 거버넌스 참여의 기회 제

공에 대해서는 높은 참여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운영의 효과성 평

가에서는 지역민 모두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중에서도 보전적인 측면에서

의 보전체계마련, 생태 보전에 대한 의식함양에 있어 비

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

과를 바탕으로 볼 때 향후 지역민을 대상으로 거버넌스

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장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판단되며, 이을 통해 생물권보전지역과 인접해 있는 

지역민이 가지고 있는 보전 의식에 대한 함양의식 및 보

전체계 마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도심권 지역에 지정된 광릉숲 생

물권보전지역에 인접해 생활권은 공유하고 서로 다른 

지역민 간에 공유하고 있는 면적의 차가 발생하고 있으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민 의식조사 연구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을 사례로- 941

나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민 모두 유

사한 평가를 나타내었다. 그중에서도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에 대한 자긍심이 높았으며 생물권보전지역의 계획

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훼손에 대해 우려를 표출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거버

넌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참여의 공간, 참

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그 기회가 마련된다

면 보다 많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의사 교환에 참여할 것

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생물권보전지역은 앞으로도 

도심권에 조성되어 다양한 행정 경계에 접하고 있을 때 

그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거버넌스 그리고 활동 연계사업 계획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

심권 생물권보전지역과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역민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향후 광릉숲 생물권보전

지역과 밀접게 관련된 사람들에게 의식조사를 추가하여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다양

한 입지 유형을 갖은 다수의 생물권보전지역을 대상으

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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