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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ourism income an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Korean wave 

and economic indicators on it. For this purpose, we examined the impact of Korean wave, GDP, CPI and 

exchange rate on tourism income for foreign tourists from the USA., China and Japan who entered Korea. 

We used panel data from 1998 to 2014 including 17-year time-series data and cross-sectional data of tourism 

income, Korea wave and economic indicators. STATA13 program was used to perform panel data analysis.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equilibrium distribution of error and time-series independence, it is found that 

the basic assumption for the panel linear regression model are satisfied. As a result of the series of the test 

for model selection, the best fit model was identified as the fixed effect model.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Korean wave the GDP, and exchange rate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ourism income. However, CPI did 

not have a signigicant impact on tourism income. In this study, it is meaningful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Korean wave on the tourism income by using Korean wave scale as an objective index of the export 

of Korean wav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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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류란 1999년 중국 언론 매체를 통해 “한국

의유행이밀려온다”는뜻으로처음사용된용어

로 해외에서한국의 드라마, 대중가요 등과 같은

한국문화를 좋아하고 동경하는 현상을 의미하

며, 한국문화의 해외 확산을 통칭하거나 한국문

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원희, 2011). 최근 이참(2012)의 연

구에서는한류를 “해외에서드라마, K-pop, 영화, 

게임, 공연 등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현상”으

로한류를정의하고있다. 한류는중국을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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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지역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주지역에 이르는 해외에서의 한국

문화에 대한 열광적인 반응 또는 해외 사람들에

미치는 한국 문화콘텐츠의 호의적인 영향이라

할수있다(이원희, 2011). 이처럼 한류를일으킨

문화콘텐츠 또는 한류콘텐츠는 드라마, 영화, 

K-pop, 게임, 공연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류는 K-pop과 같은 음악 그리고 드라마 및

예능프로그램 등으로 대표되며 DVD, 화보, 음

반, 뮤직비디오, 게임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

한류콘텐츠가 주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적

효과 및 문화적 파급효과를 가진다. 문화체육관

광부에서발간하는 2015년콘텐츠산업통계조사

보고서에 기초하여 2014년 콘텐츠산업 수출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류열풍의 주된 K-POP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음악 산업 부분의

콘텐츠 수출이 전년대비 21.0% 증가하였고, 연

평균(2010년부터 2014년까지) 41.7% 로 지속적

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또한전체콘

텐츠산업 수출액은 52억 7,352만 달러로 2010년

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3.4%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7.1% 증가하였다. 한류콘텐츠수출은

우리나라전체콘텐츠산업수출에큰영향을미

쳤으며, 최근의신한류붐은경제위기이후다소

둔화되었던 콘텐츠 산업의 수출 증가율을 회복

세로전환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채지영, 2014).

또한한류콘텐츠는외국인에게한국에대한이

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이원희, 

2011), 이를 통해 향상된 국가 브랜드가치는 해

외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고급

스러운 이미지를 형성하여 구매 촉진으로 연결

되고 있다(채지영, 2011). 한류는산업전분야로

파급되어 한류 효과를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의

료관광(성형), 화장품산업 및 미용 업계는 한류

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고있다. 한류스타들과

밀접한관련이있는패션, 스타일제품들은중국, 

동남아 등 한류 영향력이 강한 아시아 지역에서

특수를 누리고 있다(채지영, 2011). 미용 업계의

경우 한류 스타들을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면

서 최신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이미지와 높은 신

뢰도를 얻고 있다(채지영, 2014).

이러한 한류의 다양한 파급효과로 인해 한국

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들의 지출이 증가하면서

관광수입이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외래 관광객실태조사를살펴

보면한국으로입국한외래관광객중 8.2%가한

국여행을결정할때고려한요인은드라마촬영

지 방문 혹은 한류스타들의 팬들과의 미팅 등의

한류로나타나고있으며, 일반관광객은 142만원

을지출한반면한류관광객은 216만원을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한류관광객의 소비가 일반 외국

인관광객보다 1.5배이상많은것으로조사되었

다. 또한 2012년 9월에 개최된 ‘2012 인천K-pop 

콘서트’는총 61개국에서 6,600여명이콘서트관

람을 위해 인천을 방문하였으며, 약 9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되고, 외

국인관광객 1인당평균 1,298달러를지출한것으

로나타났다(이참, 2012). 이와같이한국에방문

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관광수입의

규모 또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

광수입 추정하고 예측하는 것은 관광산업의 현

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김성태, 2014).

한국의관광수지는외래관광객이우리나라에

서 지출한 관광수입과 한국인이 외국에서 사용

한 관광지출금액으로 측정된다. 대부분의 관광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는 관광객 수에 관한 연구

가 대부분이며 관광수입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

루어지지않고있다. 관광수입은외래관광객수

와 같은 관광수요의 영향을 받지만 관광수요의

차이가 곧 관광수지라 볼 수는 없다(김학준, 

2014). 또한기존 연구들에서는관광수입을파악

하기 위하여 전체 관광수입을 전체 외래 관광객

수로 나눈 ‘1인당 지출경비’을 사용하였는데, 이

는외래관광객들의개별지출을모두동일한것

으로가정한결과이다. 이는결국외국인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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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대한 예측모형과 관광수입에 대한 예측모

형이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관광수요에관한연구들은꾸준히수행되어왔

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중요한 관광수요

결정요인은 소득, 물가 등이며, 소득은 Lee et 

al.(1996)과 Uysal (1998) 등의 연구에서 언급되

었으며, 물가는 Quayson & Var(1982)과 Qu & 

Lam(1997) 등에서 언급되었다. 또한 소득 및 물

가 요인을 설명하는 변수로서 환율, 국내총생산

(GDP), 국제유가, 소비자물가지수(CPI)등을 사

용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고정민(2012)의연구

에서는 외래 관광객의 증가에 대한 원인으로서

한류를 지목하고 있으며, 이참(2012)의 ‘한류관

광장기화방안마련을위한연구’에따르면한류

의 영향으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래 관광객의

수가 비례하여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

다. 하지만한류가원인이라는사실에대해정량

적 지표를 이용하여관광객수요예측과 관광수입

예측을 시도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한류를 측정하는 척도를 나타

내기힘들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한류를측

정하기 위해 한류콘텐츠 수출량을 척도로 사용

하였다. 또한관광수입결정요인분석을위한대

상 국가를 중국, 미국, 일본의 외래 관광객들로

한정하였는데, 중국, 미국, 일본은한국으로입국

하는관광객수가가장많고그에따른관광수입

도 가장 많아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전체 관

광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있다. 또한 한류

의 중심이 되는 대표적 나라들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관광수입결정요인으로

기존에 여러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물가 및 소득

뿐 아니라 한류도 포함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시계열적인 동태적 특성과 횡단면적인 변수들

간 상호연관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방법인 패널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수입결정요인을파악하고자한다. 이를통

해 중국, 미국, 일본 각 국가별 특성 및 국가별

상호 연관성과 시간에 따른 동태적 특성이 반영

된 관광수요의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어

지며, 한류, 원화대비환율, 소비자물가지수(CPI),

국내총생산(GDP)등의 요인이 관광수입에 미치

는 영향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2.1 관광수입

수요예측은 대부분의 계획 수립에 있어 전제

가 되는 것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 중에서 가장 높은 발생

잠재력을 지닌 대안을 예측하기 위한 의사결정

방법이며,  과거자료를바탕으로시장환경을고

려하여 최적의 예측모델을 수립하여 미래의 수

요를 추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전효재, 

2003). 이를 통해 수요예측은 경쟁적, 다변적인

경영환경 속에서 미래를 사전에 예견할 수 있도

록 하여 경영의사결정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위

험을 줄이고, 경영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정의선 외, 2013). 

관광산업 또한 수요예측은 국가나 기업 차원의

관광계획 수립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

한 도구로써 정부의 새로운 관광정책 수립에 반

영하거나 관광산업의 재정 및 인프라 계획과 같

은 사업계획에 필수적인 일이다(Tuner & Witt, 

2001). 따라서정확한수요예측을수행하는것은

관광산업에서 경영과계획의 의사결정을 도와주

고 효율적으로 미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과

손실을 최소화 시켜 궁극적으로 수익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전효재, 2003). 이에

적합한관광수요예측방법을 선정하는 것은예측

의 정확도를 높여 예측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정확하고효과적인관광수요를예측하기위하

여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며, 관광산업

에서의수요 예측의 대표적인 방법은 정량적 기

법의 일종인 인과모형 예측법과 시계열 예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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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활용한연구가많이수행되어왔다. 우선시계

열 예측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부터 누적

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 패턴과 추세를 분석하여

장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시계열 예측방법 중

시계열변수들 간의장기균형관계를 이용한모델

이 대표적이며, 과거자료를 통해 미래를 예측한

다는 측면에서 관광수요예측에도자주 활용되지

만 관광수요결정요인에 대한 규명에는 방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Song & Witt, 2006; 모수원, 

2007; 김성태, 2014).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인과모형예측법이라고할수있다. 이러

한 인과모형 예측법은 관광수요와 결정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지만, 단점으로는 특정 시점

에서의 정적인 관계만을 추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김학준, 2014). 이러한 시계열 예측법과 인과

모형 예측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시계열분석과

특정 시점에서의 횡적분석을 동시에 고려하는

예측방법으로 최근에는 관광수요예측에 있어서

패널데이터 분석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패널

데이터 분석방법은 패널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패널데이터가 지닌 다양한 정보들을 가장 효과

적으로도출가능하다. 따라서 정외선외(2013)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관광분야에 있어서

관광수요에 영향을미치는 결정변수들을 패널데

이터를 활용하여 관광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바

탕으로 주요정책수립 및정책에 반영하고있다. 

패널데이터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관광수요예

측을 추정하기 위하여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관광수요’란대부분유형수요인관광객수또는

관광수입을 의미하고 있으며(이충기, 2003), 크

게 관광지출 혹은 수입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거

나, 입국자혹은출국자수, 숙박관광객수혹은호

텔객실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한연구들로 분류할

수 있다. 정의선(1989)은 5개국 즉, 미국, 일본, 

영국, 홍콩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대상으로 관

광지출혹은수입에대한연구를실시하였다. 특

히 이 연구에서는 한국관광산업의 분기별 여행

수지 자료를 활용하여, 관광수출입함수를 분석

하려 하였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행 수지는 방한여행객의 지출과 한국이

의 해외여행으로 지출한 금액의 차이로 산출된

다. 또한 여행수지의 세부항목은 일반여행과 유

학연수로 구분하여 편제하고 있으며, “여행수입

은 비거주자가 해당 경제권을방문하는 동안 본

인사용또는선물목적으로취득한상품과서비

스를 포함하여 계상하는데 숙박, 음식, 오락, 기

념품구입 등이 해당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한하는외래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일반여행 항목만을 산정하여 관광수입 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2.2 관광수입의 결정요인

2.2.1 경제지표

국제관광수요결정요인에관한국내외연구를

보면다양한변수들중가장중요한관광수요결

정요인은 ‘소득’으로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닌 변수로 대부분의 연구

모형에서 사용되고 있다(Qu & Lam, 1997; 박진

석, 2009; 송근석⋅송학준, 2006). 또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소득을 측정하기 위한 대리 변수

로 국내총생산(GDP) 혹은 1인당 GDP를 사용하

고 있다(Lim, 1997). 물가도 관광수요의 중요 결

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Lee et al., 1996). 경제

이론에 의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광 대상국

의 관광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

록 관광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송근석⋅

송학준, 2006). 대부분의 기존연구를 보면 여행

가격의 대리변수로 대부분 소비자물가지수(CPI)

를 사용하고 있는데, 1960년대 이후 선행연구를

분석한 Lim(1997)의 연구에 따르면 절대 가격과

상대 가격 가운데 상대 가격을 3:7의 비율로 많

이사용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 관광수요에영

향을 끼치는 물가와 연관되어 환율은관광지 국

가의 물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관광객은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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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변동보다환율변동을더쉽게인지하는등의

중요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율의 중요성

을 탐구한 다수의 연구결과도 존재한다(Uysal, 

1998; 모수원, 2004; 박진석, 2009). 국제관광수

요 결정요인과 관련해 환율은 여행 가격의 일부

분으로 포함되거나(모수원, 2004; 송근석⋅송학

준, 2006), 별개의 독립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Lim, 1997; 박진석, 2009; 모수원, 2010). 김병철

(2011)의 관광수요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는 연구에서는 환율을 명목환율로 사용하였으

며, 각국 통화의 달러대비 연평균 시장 환율로

측정하였고, 김성태(2014)와 김학준(2014)의 연

구에서는 각국의 원화대비 연평균환율을 사용

하였다.

2.2.2 한류

고정민 외 (2009)의 연구에서는 한류란 “한국

의대중문화및순수예술과연계된상품및서비

스로 한류 상품의 구매, 관광, 관람 등으로 연결

되는모든행동”이라정의하고있으며, 한국관광

공사(2012)에서는한류를 “해외에서드라마, K-pop, 

영화, 게임, 공연등한국의대중문화를좋아하는

현상”으로정의하고있다. 한류는문화적인현상

과 경제적인 현상의 다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

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처럼 다양

하게정의되고있다. 한류의경제적효과를살펴

보면 크게 콘텐츠 수출효과,  타 산업 수출 효과, 

한류의 관광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이원희, 

2011). 

‘한류관광’은 이러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래객들의 한국관광을 의미하며, 1990

년대 중반 한국드라마의 콘텐츠 수출로 일본인

들의관심을끌게되었고, 이러한관심이국내드

라마촬영지에 관광을 하게 된 것이 한류관광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이참, 2012). 한류관광

을규정하는정확한기준은아직없으나, 관광객

의활동에따라광의의의미와협의의의미로구

분되고있다. “협의의한류관광이란한류에대한

관심도가높은외래관광객이영화및드라마촬

영지방문, 팬들과의미팅참가, K-Pop과관련된

공연 참가 등의 한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관광

활동에 참여하는 관광을 의미한다.” “광의의 한

류관광이란 한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이 한류

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관광활동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한국을 방문한 직접적인 이유가 한류에

대한 관심인 경우로서 일반적인 한문문화 경험

등의 관광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

다.”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해외사례

를살펴보면 미국과호주의영화는매력적인관

광유인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사례에서볼수있듯이우수한해외영화를접

한관람객은그영화의생산국에대한관심을갖

게 되어 영화 관람객이 이제는 관광객으로 바뀌

어 그 나라를 방문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영화관광이라고불리며 오래전

부터 관광매력도 제고 요인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고정민, 2006). 이는 ‘한류관광’이라고 불리

는이러한현상과유사한현상이라고설명할수

있다. “영화관광(Film Tourism, 혹은 Film-induced

Tourism)이란영화, 드라마, 음악등에나타난장

소의경치및장소와연관된스토리를통해방문

객을 끌어들이는 비즈니스로 정의되는데, 간단

하게는영화, 드라마와연계해세트장, 촬영지등

을 관광 상품화 하는 것을 말한다”. 영화관광은

현대적 문화관광 중의 하나로 분류되며 관광 상

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정민, 

2006).

영화관광에 대한 인식은 꽤 널리 퍼져있지만

최근 들어서야 관광객들을 유인하기위하여관광

청등이비디오나영화지도를만드는등영화관

광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마케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iley & Dorenl, 1992). 그러나 관

광분야에서 콘텐츠가 관광 입국객 수의 변화 및

관광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미흡하였다. 관광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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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콘텐츠가 관광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 중 Riley & Doren(1992)의 연구에서는 “관광

목적지의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영화

를 이용하는 것은 목적지 홍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역

시 한류콘텐츠가 관광입국 객수의 변화 및 관광

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필요

하다.

Mintel(2003)의 연구에 따르면 “5명중 1명은

TV프로그램이나 영화에 자극받아 영국을 찾았

고, 스코틀랜드 방문자의 50%가 TV드라마나 영

화등의매체를통해스코틀랜드지역을여름휴

양지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뉴질랜

드의 경우2001년영화<반지의 제왕> 개봉후외

국인관광객수는연평균 5.6% 증가하였고, 관광

객 중 9%가 영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Mintel, 2003).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류로 인한 관광객이 증

가하고있다. 한류의영향을추정하기위해한류

전의관광객수와한류후의관광객수의변동을

살펴보면, 일본 NHK지상파에서 <겨울연가>를

방송한 후 2004년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

입국자수를살펴보면 2003년에비해무려 35.5%

나 증가하였다. 또한 2004년 한국관광공사의 설

문에 따르면 한국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

문하게 되었다고 답한 비율이 47%에 달해, 관광

객에게 한류가 한국 방문의 결정적인 요인이었

음을 보여준다(고정민, 2006). TV드라마로 대표

적인 <대장금>, <가을동화>, <겨울연가> 등의

드라마의인기로 인한 한류열풍이 한류관광으로

이어지고, 한류가시대에따라드라마에서 K-pop

위주로 재편되고, K-pop 콘서트 관람을 위해 한

국으로 입국하는 한류관광이 증가하고 있다. 드

라마 및 K-pop등의 한류로 인한 한국에 대한 인

식의 제고와 이미지가 좋아지는 효과와 더불어

한국음식, 화장법, 패션, 한국어 학습, 한국문화

등에 관심이 증가 하고 이는 한국방문을 통해

K-pop콘서트, 음심투어, 쇼핑, 어학연수, 문화관

광등으로 이어지며, 한류의 인기와 더불어 외래

관광객 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1997년 중국에서 TV드라마 ‘대장금’과 가수

그룹 HOT로시작된한류는 2000년대 초반일본

에서 ‘겨울연가’와대장금이한류열풍을이끌었

고, 2012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미국 및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인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

며한국대중문화의역사를다시쓰게되었다. 문

화및지역적근접성에서시작된한류는이제지

역과 문화를 벗어나 범세계적인 트렌드로 발전

할수있는가능성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고정

민, 2006). 장르도 드라마에서K-Pop, 방송프로그

램, 온라인 게임, 공연, 영화 등으로한류가 다양

화되고있다. 이러한한류의영향으로한국의대

중문화 콘텐츠(영화, 방송프로그램, 게임)의 수

출이 2001년 이후 매년 40%이상의 성장률을 보

이고 있다.

송기문 외(2014)의 연구에서 한류관광의 근본

은대중문화콘텐츠라고이야기하고있고, 고정

민(2006)의연구에서한류는한국의대중문화콘

텐츠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곧 콘텐츠의 경쟁력

과밀접한관련이있다고하였다. 이것은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가 해외에 수출되는 정도는 한

국의 대중문화가 수출국에서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 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석 가능

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한류의척도로한국

의 대중문화 콘텐츠의 수출액으로 사용 하고자

한다.

유창근(2012)의 연구에서는 한류관광콘서트

에 방문한 외래 관광객의 소비지출 패턴을 알아

보고 그로인해 창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

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1인당 지출금액을 추

정하였고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한

류관광콘서트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출이많아

진다고밝히고있다. 이연구를위해한류콘서트

를 관람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베이 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인천에서 관광객들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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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액을 한정하여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는데, 

한류의 영향으로 입국한 관광객의 지출로 경제

적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연구는 있지

만 한류가 관광수입에 영향에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본 연구

와의차이점이있다. 이처럼기존한류관련연구

들의 경우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재방문의사가

존재 하는지 또는 한류가 가지는 이미지와 관련

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관광수입에 미치

는 한류의 영향을 시계열자료와 횡단면자료로

구성된 패널모델을 적용한 연구는 미진하다. 따

라서, 본연구에서는한류를대중문화콘텐츠수

출액을 한류의 척도로 하여 외래 관광객이 지출

하는관광수입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고자한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가설

3.1.1 한류와 관광수입의 영향

1990년대 겨울연가로 인한 드라마 촬영지 관

광을 시발점으로 한류를 통한 외래 관광객들의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이참, 2012). 최근

드라마에만 편중되던 한류가 예능, 방송포맷 등

으로 확장되어 한류의 영향은 더 커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외래 관광객들의 증가와 더불

어 외래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관광지출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류로 인한 관광객들의

지출금액은 일반여행객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

되고있다. 이러한한류의효과는수출과서비스

투자 그리고 관광객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된

다. 한류에대한선호도가높을수록한국관광지

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되어졌다(박은숙⋅최해수, 2013). 이에 본 연구

는 한류의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수입에 영

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판단하여아래의가설

을 수립한다.

H1: 한류는 관광수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 경제지표와 관광수입의 영향

GDP는 국내총생산을 의미하며, 국가의 경제

수준을설명하는변수로많이활용하고있다. 물

론 국가의 경제상황을 모두 나타내기는 어려우

나 어느 정도의 국가경제를 대용하는 변수로는

활용할 수 있다. 국제관광수요 결정요인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보면 소득은 관광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높은 설명력을 지닌 변수로 대부분의 연

구모형에서 소득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있으

며, 소득을 측정하기 위한 대리 변수로 대부분

GDP 혹은 1인당 GDP를사용하고있다. 만약, 국

가경제가발전한다면, 국민소득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국민들의 생활에 여유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각 국가별 GDP의 증가와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해 국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다면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으

며, 최근한류로인해부상하고있는한국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광수입에 영향이 존재 할 것으로 판단하여 아

래의 가설을 수립하였다.

H2: 국내총생산(GDP)는 관광수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국가의기본적인 경제 통계

지표로서, 각 국가의 통계기관에서 계산하는 물

가지수(price index)의 일종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의 각 국의 물가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진

 상대적 지수로서 세계은행(World Bank)자료를

이용하였다. 여행가격은 국제관광수요 결정요인

에서 중요한 설명변수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여행가격의 대리변수로 많은

연구에서소비자물가지수를사용하고있다. 경

제이론에의하면다른조건이일정할때수요와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광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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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단위 변수 정의 출처

관광수입

Income
US $(mn) 중국, 미국, 일본 관광객의  연도별 관광지출액 한국은행

한류

Halluy
US $ 중국, 미국, 일본에 수출한 연도별 방송콘텐츠 수출액 한국콘텐츠진흥원

환율

FX
KRW(￦) 중국, 미국, 일본 통화의 연도별 원화대비 환율(평균자료) 한국은행

국내총생산

GDP
US $ 중국, 미국, 일본의 연도별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세계은행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의 관광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

록 관광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송근석⋅

송학준, 2006). 즉,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하여소

비자물가지수가 높다면 여행가격이 낮아지므로

관광으로인한지출이증가로나타날수있다. 하

지만 여행객이 여행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해당

국의 물가까지 파악하고 여행지를 선택하지 않

을수도있다. 또한여행객의실질적체감물가지

수는 본국의 물가지수가 더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

수가 아닌 각 국가의 소비자물가지수가 관광수

입에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

의 가설을 수립하였다. 

H3: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관광수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환율은 각국의 통화와 한국의 원화대비 환율

이다. 국제관광 수요결정 요인과 관련해 환율의

영향력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모수원, 2004; 송

근석·송학준, 2006). 환율을 독립변수로 사용하

는 것은 관광객들이 물가변화 보다 환율 변동을

더 쉽게 인지하므로 환율에기초해 관광 의사 결

정을 내린다는논거에 따른것이다(Witt, S. F. & 

Witt, C. A., 1995). 즉, 국제관광에 있어 원화대

비 환율이 낮다면 관광객은 환율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므로 환율이높을 때보다관광객수와그로

부터 발생되는 관광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각국의 원화대비 환율이 한국에서의

관광 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가설

을 수립하였다.

H4: 원화대비 환율은 관광수입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한국으로의 인바운드 관광수입

함수를추정하기위하여사용한자료는중국, 미

국, 일본, 홍콩의 1998년부터 2014년까지 데이터

총 17년의 패널 데이터로 구성되어있다. 국내에

서 사용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지출금액은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각 나라별 여행수입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국내로 유입되는 외래 관

광객 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

였다. 환율의경우한국은행에서제공하는각나

라의 원화대비 환율자료로서 평균금액을 사용하

였다. 또한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자료

를 기초로 GDP(국내총생산)과 CPI(소비자물가

지수) 활용하였다. 아래의 <표 1>은본연구에서

활용하는변수들에대한단위및출처등을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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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모형

본연구에서관광수입을추정하고설명변수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위하여 시계열데이터와횡

단면데이터의 통합형태인 패널데이터를 활용하

였으며, 이 분석을 위해 STAT13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한다. 패널 모형

은 관찰되지 않거나 설명되지 않고 남은 오차항

중에서 개체특성 효과 혹은 시간특성 효과를 어

떻게 보느냐에 따라 합동모형, 고정효과모형, 그

리고 확률효과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

인 패널 모델을 식으로 표현하면 <수식 1>과 같

이 나타 낼 수 있다. 

    단         (1)

여기서 는 관찰되지 않은 개체특성 효과를

의미하며, 는 관찰되지 않은 시간특성 효과를

그리고  는 확률적 교란항을 나타낸다. 본 연

구에서는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한국에서의외

래 관광객의 관광 지출을 통해 관광수입 예측에

관한추정을검토하기위한최종함수모형은다

음 <수식 2>로 나타낼 수 있다. 

   

        

(i= USA., China, Japan ; t=1998, …, 2014)

종속변수는 관광수입으로 i국의 t시점에 사용

한 한국에서 사용한 관광지출 금액을 의미한다. 

설명변수인 는 한류변수로 한국에서 i

국으로 수출한 방송콘텐츠 수출금액을 척도로

사용하였으며,  는 i국의국내총생산, 

는 i국의 소비자물가지수 그리고  는 i국의

원화대비환율을의미한다. t는시간의흐름을 

은 오차항을 나타낸다. 

개체특성효과와시간특성효과모두존재하지

않고 절편   가 모집단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것

이합동모형이다. 고정효과모형은국가간특정

요소가 국가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

에따라일정한값으로간주된다. 따라서국가특

성효과는 확률적 변동의 결과가 아니라 장기간

고정적으로 지속되는 효과를 의미한다(Ahn & 

Schmidt, 1995). 

또한, 임의효과모형은 고정효과모형과 그 형

태가 같지만 모형에서 설정하고 있는 가정에 차

이가 있다. 를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시간에

따라 고정불변하다고가정하고있으나 임의효과

모형에서는 확률적으로 변한다고 가정한다. 즉

국가간의차이가시간에따라그특성이변하는

확률적인 변수로서 국가 간 특성이 고정되지 않

는 임의의 확률적인 변수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두 모형 모두 국가특성효과를 인정하지만 가정

에 있어 고정효과는 시간에 따라 고정불변의 국

가특성으로 가정하고, 임의효과모형은 국가 간

확률적으로 분포되는 것이라 가정하는 것이다. 

IV. 연구결과

4.1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관광수입을 추정하고 한류 및 경

제지표와의영향관계를분석하기위해 사용된자

료는 시계열 데이터와 횡단면 데이터를 모두 포

함하고 있는 패널데이터로써 1998년부터2014년

까지총 17년의시계열데이터와관광수입(Income), 

한류(Hallyu), 국내총생산(GDP), 소비자물가지수

(CPI), 원화대비환율(FX) 등 5개의 횡단면 데이

터를포함하고있다. 또한미국, 중국, 일본3개국

의 패널 그룹을 가지고 있으며, 각 변수별로 51

개의데이터를가지고있다. <표 2>와같이데이

터의기술통계량을요약할수있다. 각변수별로

기술 통계량 값을 살펴보면, 관광수입의 평균은

19억59백만 달러로 최소값은 중국의 2억84.5백

만달러이고최고값은중국의 93억48.6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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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Observations Mean Std. Dev. Min. Max.

Income 51 1959.069 1588.178 284.5 9348.6

Hallyu 51 4.52e+07 3.78e+07 1662277 1.46e+08

GDP 51 8.67e+12 4.99+12 3.04e+12 1.80e+13

CPI 51 95.24062 10.02852 74.75543 113

FX 51 759.98868 475.4099 119.81 1413.14

<표 2> 기술 통계량

e1 e2 e3

e1 1.0000

e2 -0.0594 1.0000

e4 -0.2351 0.3316 1.0000

- Breusch-Pagan LM testof independence: chi2(3)=1.001, Pr=0.8010

  Basedon 17 complete observation

- Wooldridge test forautocorrelation in panel data

  Ho: no first-order autocorrelation

  F(1,2)=4.591, Pr=0.1654

<표 3> Correlation matrix of residuals

로 나타났다. 한류(Hallyu)의 척도인 방송콘텐츠

수출액은평균 45.2백만달러로 최소값은 37.8백

만 달러이고 최대값은 1.6백만 달러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의 평균값은 8조 67백억 달러

이며, 최소 3조 4백억 달러부터  18조 달러 까지

분포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의 평균은

95.24, 최소 값 74.76, 최대값 113이며, 원화대비

환율은 평균 759.99원, 최소 119.81원부터 최대

1413.14원까지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상관관계 검증

패널선형회귀 모형에서는 오차의 등분산성과

시계열독립성에대한가정을만족해야한다. 기

본 가정이 위배되는 경우 추정량의 표준오차에

영향을 주게 되어 비효율적인 추정량이 도출될

수있기때문이다. 특히패널데이터는횡단면데

이터와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차항에 이분산성이나 자기상관이

있을 수 있다(민인식⋅최필선, 2012). 따라서 패

널 선형회귀모형에서고정효과 모형 혹은 확률효

과 모형에서 구한 추정량이 바람직한 추정량이

되기 위해서는 오차항이 하나의 패널 그룹 내에

서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의 데이터 또한 패널데이터로 시계열

데이터의특성을 포함하고 있기에 자기상관관계

와 등분산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으로 나타냈다. 첫 번째, 자기상관관계가

있는지 검증 해본 결과 F(1,2)=4.591이며, p값이

0.1654로 5% 유의수준에서 오차항에 자기상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 오차의

등분산성 진단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Breusch-Pagan LM 검정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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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의 등분산성검증 결과가 카이제곱 값이

1.001이며 p값이 0.8010으로서 P값이 0.05보다

크기때문에 5% 유의수준에서설명변수간에이

분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연구에서사용된패널데이터의상관관계를

검증해 본 결과 패널의 오차항간 자기상관관계

가 없어서 시계열 독립성에 대한 가정을 만족하

며, 오차의이분산성도가지고있다고보기어려

워 오차의 등분산성에 대한 가정 또한 만족한다

고 판단된다.

4.3 적합모형 채택

패널데이터를이용하여패널모형을설정하고

모수를 추정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어

떠한 패널 모델을 설정 하여야하는가 이다(이희

연⋅노승철, 2012). 즉, 패널데이터의 특성에 따

라 그에 적합한 패널 모델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것은각패널모형이지닌각자의장단점과특

징이 다르기 때문이다. 관광수입을 추정하고 한

류 및 경제지표가 관광수입에 영향이 있는지 살

펴보기 위하여 어떠한 패널모형이 보다 적합한

가에 대해 몇 가지 검증을 통하여 적합 모형을

선정 하고자 한다.

패널모형으로는 합동모형, 고정효과모형, 그

리고확률효과모형등의세 가지 모형이 있으며, 

이중가장적합한모형을채택하는과정을거쳐

야한다. 최적모형선정을명확하게하기위하여

첫 번째는 F검정, 두 번째는 Breusch-Pagan LM 

검정, 그리고 세 번째는 Hausman 검증을 실시

한다.

첫 번째의 F검정(혹은 Chow검정)은 합동모델

이 고정효과모형 보다 더 적합한가를 검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F검증결과 F값이 19.90이고 P값

이 0.000으로 1%유의수준에서합동모델보다고

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의확률효과모델이합동모델에비해더적합한

가를 검정하기 위해 Breusch-Pagan LM 검정을

실시한결과카이제곱값이 1.001이고 P값이 0.8010

으로 나타나 5% 유의수준에서 확률효과 모형보

다합동모형이더적합하다는것을뜻한다. 세번

째에서는최종적합모형을선택하기위해서Hausman

검정을 실시하였다. Hausman검증 결과 카이제

곱값이 48.28이며, p값이 0.0000으로 1% 유의수

준에서 확률효과 모형보다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위의검정결과 Breusch-Pagan LM 검정을통

해 확률효과 모형보다 합동 모형이 더욱 적합한

것을알수있으며, Hausman 검증을통해확률효

과모형보다고정효과모형이더적합함을알수

있다. 최종적으로 Chow검정 결과에서 합동모형

보다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선택 되었

으므로세모형중에서고정효과모형이가장적

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정효과

모형의추정량으로가설을 검정하고 관광수입을

추정 하고자한다.

4.4 가설검증

적합모형 채택의 결과에 따라 고정효과 모형

으로 관광수입을 추정하고 한류 및 경제지표가

관광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

였고 그 결과를 <표 4>으로 나타내었다.

첫번째, 한류가관광수입에미치는영향관계

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H1로 ‘한류가 관광

수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가설

검증 결과 한류의 계수가 0.0000114이고 p값이

0.022로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므로 한류는 관

광수입에유의한영향을미친다고판단할수있

다. 이와같은연구결과는기존의한류가관광산

업에영향을미친다는연구와그맥을같이한다. 

오미숙(2007)의 연구에서는 방한 의사결정의 원

인이한류의영향이큰집단과적은집단을구분

하여 한류유형에 대한 선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중문화와 관련된 TV드라마, 가요, 영화, 공연

등의장르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유

창근(2013)의 연구에서 이와 같은 한류콘텐츠와

연계된 관광프로그램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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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Hypotheses
Fixed effect model Random effect model

Coef. z p>|z| Coef. z p>|z|

Hallyu H1 .0000114 2.36 0.022** .0000162 2.59 0.010**

GDP H2 4.45e-10 3.80 0.000*** 1.43e-12 0.04 0.968

CPI H3 -20.751 -0.48 0.634 127.8346 7.21 0.000***

FX H4 2.803748 2.78 0.008*** -1.002153 -2.15 0.031**

_cons -2657.296 -0.75 0.459 -10160.73 -5.9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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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The effect of variables on tourism income

한류콘텐츠 프로그램으로 구분된 스타 팬 사인

회, 드라마촬영지, 공연상품관람이가장선호하

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 이희승 외 (2006)

의 연구에서는 관광유형에 따른 영향요인을 분

석하였는데한국드라마혹은영화시청을자주

하는 여성으로 일본, 중국, 미국 혹은 캐나다 인

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으며미디어영향요인

으로한류스타와동행관광, 촬영지방문, 콘서트

관람, 팬클럽참여등의한류에관련된관광유형

이가장설명력이높게나타났다. 이는본연구가

중국, 미국, 일본을 대상으로 한 것과 미디어 영

향으로 한류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같은 맥

락이라고할수있겠다. 설문조사가아닌실제데

이터를 사용한 연구도 있었는데 이원희(2011)의

‘신한류를 활용한 인바운드 관광정책 방향’연구

에서 “2010년 기준 한류관광객의 1인당 소비액

은 1,100달러정도로한류관광을통한수입창출

효과는 대략적으로 5억 달러 정도로 추정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

였다. 선행연구에서 보았듯 한류콘텐츠를 통한

한류의 영향은 방한 외래 관광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경제지표가 관광수입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은 H2 ‘GDP(국

내총생산)은관광수입에정(+)의영향을미친다’,

H3의 ‘CPI(소비자물가지수)는 관광수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H4의 ‘원화대비환율

은관광수입에정(+)의영향을미친다’의세가설

이해당된다. 가설 H2의검증결과 p값이 0.000으

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가설

H3의 검증 결과 CPI(소비자물가지수)는 p값이

0.634로 10% 유의수준에서도 유의하지 않은 변

수로나타났다. 가설 H4의검증결과원화대비환

율(FX)은 계수 2.803748이며 p값 0.008로 1% 유

의수준에서유의하다.

관광수요에영향을미치는변수로서국내총생

산(GDP), 소비자물가지수(CPI), 환율 등의 경제

지표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 연구들이 이어져

왔으나관광수입에경제지표가영향을 미치는가

에대한연구는많이부족하였다. 또한관광수입

함수추정에있어서대부분의연구들이 1인당지

출경비를 통한 추정이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용금액을 사용하여 그 신뢰성을 높였다

고할수있다. 일반적인관광수요와마찬가지로

기존연구에서 언급되었던 국내총생산, 환율 등

의 경제지표 변수들이 유의한 영향이 있음이 확

인되었으나 ‘가격’의대리변수로사용하였던소

비자물가지수의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

기존연구와는 다른 점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물

가지수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연구들도 있

었는데, 김학준(2014)의 연구에서는 국내총생산

(GDP), 소비자물가지수(CPI), 환율, 국제유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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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명변수를 활용하여 관광수입함수를 추정하

였는데, 물가뿐만 아니라 환율도 직접적으로 영

향을미치는변수가아닌것으로나타났다. 본연

구에서는 관광수입의 척도를 각 국가의 실제 관

광지출금액을 데이터를 사용한 반면 김학준

(2014)의연구에서는각나라의 1인당지출경비

를 사용함으로써 본 연구와는 약간의 다른 결과

를 얻었다고 보여 진다. 또한 김성태(2014)의 연

구에서 환율, 국내총생산(GDP), 국제유가, 소비

자물가지수(CPI)등의 설명변수로 Inbound 관광

객 수요함수와 Outbound 관광객 수요함수를 추

정하였는데 Inbound 관광수요에서는소비자물가

지수가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던 반면 Outbound

에서는유의한변수로나타났다. 즉한국으로입

국하는외래 관광객들에게는 한국의 물가수준이

관광입국자에어떤영향을미치지못한반면, 한

국인이 해외여행 시에는 해당 국가의 물가지수

의영향을많이받는다는결과를얻었다. 이를두

고 저자는 대상국가가 영국, 미국, 중국, 일본으

로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적 위

치로 인한 정보의 부족을 원인으로 꼽아서 설명

하고 있다.

이처럼정보의부족으로물가지수가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얻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나

소비자물가지수는 여행가격의 대리변수로 사용

되었던 점을 다시생각해보면, 외래 관광객의 자

신의 국가물가지수가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높

다면 한국으로의 여행가격이 저렴하다고 인식되

어영향을미쳤을수도있다. 하지만한국으로입

국하는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한국

에대한물가지수가아닌각국가에대한물가지

수를 사용하였으므로 직접적인 영향이 적어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

각되어진다. 

V. 결 론

본연구에서는패널데이터를활용하여관광수

입에 미치는 영향변수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패널분석은 횡단면데이터와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패널데이

터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기법으로 한류 및 경제

지표가 관광수입에 미치는 영향과 시간에 따른

동태적특성을 반영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우리나라관광수요의 70%이상의 비중을 차지

하는중국, 미국, 일본의외래관광객을대상으로

관광지출금액을 산출하여 관광수입의 수요함수

를추정하고자하였다. 관광수입에영향을미치

는 설명변수로는 선행연구에서주요하게 다뤄졌

던 환율, 소득, 가격 뿐 아니라 한류를 결정요인

으로 사용하였다. 한류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동경하는 현상으로 한국문화의 해외 확산이나

글로벌시장에서인기를얻고있는  현상으로정

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류를 통해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래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관광수입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류를 관광수입을 추정하

고 결정요인으로 사용함으로써한류와 경제요인

들이 관광수입에 미치는 영향관계도 함께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이를위해미국, 중국, 일본 3개국의외래관광

객을대상으로이들로인한국내관광수입, 한류, 

환율, 소득, 가격 5개의 변수의 횡단면데이터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17년의 시계열데이터가

합쳐진 패널구조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관광

수입에 대한 한류 및 경제지표의 영향관계를 알

아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적합모형채택을위한검정결과고

정효과 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되었

으며, 패널데이터의 시계열 독립성과 등분산성

의 기본가정이 만족되었다. 따라서 고정효과 모

형을 통해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둘째, 한

류는 관광수입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의 척도로 사용된 한류콘

텐츠 수출액이 증가하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

래 관광객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가능

하다. 한류로인해증가하는다양한외국인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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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층을외래관광객으로끌어들일수있는종합

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전략이 필요하며 다양한

한류콘텐츠 개발 및 한류를 더욱 확산 시킬 수

있는전략이필요하다. 이를위해, 한류관광활성

화를 위하여 한류관광객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

확히 파악하고, 한류 팬 층의 관광 행태 및 고객

요구사항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실증연구 등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한류팬의성향에따라적절한관광활동및프로

그램을개발해야할것이다. 예를들면한류콘텐

츠와 관광활동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한식, 쇼핑, 

미용, 의료, 자연환경, 등과 한류관광의 팬 미팅, 

공연관람, 촬영지방문등의다양한콘텐츠를활

용하여한류팬층을흡수해야한다. 또한이러한

한류 관광객에 대하여 재방문을 유도하거나 체

재일 수를 늘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관광프

로그램 및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각국의국내총생산(GDP)는관광수요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아진다면 여유자금이 늘어나 여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관광수요가 증가하는 것

으로해석할수있다. 넷째, 원화대비환율이관

광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itte(1995)연구에서 관광객들이 물가의 변화보

다환율변동을더쉽게인지하기때문이라는인

식과 각국의 통화가 원화대비 환율이 높아진다

는 것은 자국의 통화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므로

관광수요가증가하는원인이될수있다. 다섯째,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관광수요에 정(+)의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준

(2014)의연구에서도한국으로입국하는외래관

광객들에게 한국의 물가수준이 관광입국자에게

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한

국보다높은수준의경제적위치로인한 관광객

이한국의물가에대한정보부족을원인으로지

목하고 있다. 관광객이 여행을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여행국가의 물가까지 파악 하고 오지 않는

다고 보여진다. 

여섯째,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

래 관광객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관광수입이 증

가하는양상을보여왔다. 하지만한류에대한영

향으로 관광수입의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이 어려워 한류의 효과를 추정하거

나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지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한류의 척도를 개발

하고 서베이 조사방법이나 추세비교 등의 기존

연구와는 달리 관광수요에 한류가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수립한 것에 대한 연

구의 의의가 있다. 일곱째, 관광수입의 데이터를

1인당 관광지출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각 나라의

실제 사용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외래 관광객

수가 많다고 해서 관광수입이 반드시 증가하거

나 관광수와 관광수입이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

므로 관광객 수에 대한 모형과 별개로 관광수입

에대한모형을수립한것에대한연구의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관광수입에 대한 한류, 소득, 여

행가격, 환율 등과의 영향관계를 시계열 데이터

와 횡단면 데이터의 통합 형태인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동태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패널 분석

모델을 수립한 것에 대한연구의 시사점이있다. 

마지막으로중국, 미국, 일본을대상으로관광

수입에 대한 한류 및 경제지표의 영향관계를 밝

힌것에대한연구의의의가있지만예측한관광

수입추정량의 정확도(accuracy test)를 검증하는

과정을 추가한다면 관광수입의 추정에 대한 신

뢰성을높일수있을것이다. 또한한류콘텐츠수

출액으로 한류의 척도를 개발한 것에 대한 연구

의 의의가 있지만 완벽하게 한류를 설명하는 척

도로서는 부족한 점이 있으며, 주요국을 제외하

고 한류의 척도로 사용한 한류콘텐츠 수출액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분석 대상이 주요국에

한정된다는한계점이있다. 향후아시아, 유럽및

중동의 다른 국가들을 포함하고 조금 더 설명력

높은 한류의 척도를 개발한다면 더욱 세밀하고

신뢰성높은관광수입을예측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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