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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에너지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개발은 더욱 절실해지

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바이오에너지부분의 50%를 해양바이오에너지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본 연

구는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저감되는 온실가스의 저감편익을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하

고자 한다.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에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온실가

스 저감편익은 단일경계 양분선택형에서는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이 4,190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설문을 진행한 지

역으로 확장하면 연간 501억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비

용편익분석이나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정책에 있어서 편익의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Abstract − It is time to develop new renewable energy that could fundamentally replace fossil fuel, which has

been increasingly needed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ergy security. Korean marine bio-energy develop-

ment project is planned to produce 50% of total bioenergy. This study attempts to measure the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benefits of marine bio-energy development project through contingent valuation method.

Sing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SBDC) is applied with spike model. The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willingness to pay are estimated to be KRW 4,190 at SBDC, per household per year. If the result has been

expanded to the region which is survey conducted, KRW 50.1 billion annually. These quantitative information

can be usefully utilized in the cost benefit analysis to implement project and policy-making for the industrializa-

tion of marine bio-energy development project.

Keywords: Marine bio-energy(해양바이오에너지), Contingent valuation method(조건부가치측정법), Willingness to

pay(지불의사액), Single bounded dichotomous choice(단일경계양분선택형)

1. 서 론

국제유가 급등, 국제환경규제 강화, 블루오션 시장창출 등의 21

세기 메가트랜드를 반영한 신산업창출의 전략적 중요성이 대두되

고 있으며, 에너지위기 대처기술 강구, 고유가 시대의 대체연료 개

발, 기후변화 및 CO2 감축의무 임박, 환경규제 강화 등을 대응할

원천기술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CO
2
 배출량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글로벌 ‘Green Race’에 대응하여 에너지기술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선제적 기술개발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정부는 2020년 그린에너지산업 5대 강국†Corresponding author: tykim@kios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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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을 위한 에너지기술 개발계획 등 국가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전

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고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국가과학기

술위원회, 201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미국에서 발의된

신재생에너지 의무혼합제도(Renewable Fuels Standard, RFS)는

2022년까지 36억 갤런(1갤런=3.79리터)의 바이오연료 생산을 목표

로 하고 있으며, 이 중 21억 갤런은 옥수수 바이오에탄올보다 기술

·경제적으로 향상된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옥수수 및 초

본류와 같은 1, 2세대 육상식물 기반의 셀룰로오스계 바이오에탄

올은 에너지독립 및 안보실천(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EISA)에 관한 법안의 목표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불어

EISA의 법안은 1, 2세대보다 진보적인 미세조류 바이오연료와 같

은 3세대 바이오연료를 활용하여 RFS 세부목표인 21억 갤런의 바

이오연료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매우 특별한 역할과 비전

을 보장하고 있다(Fig. 1 참조, 김태영[2013]).

해양바이오에너지는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뜻한다. 현재 해양바이오에너지는 차세대 에

너지 자원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고유가와 화

석연료 고갈로부터 발생하는 에너지위기와 지구온난화 문제 등에

서 비롯된 환경위기, 그리고 곡물가격 증가로 인한 식량위기에 그

배경이 있다. 바이오에너지와 관련한 연구는 육상자원으로부터 얻

은 소재를 활용한 연구가 먼저 진행되었는데, 육상자원의 한계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해양산업과 접목시켜 해양자원으로부터 연료

를 얻고자 하는 정책과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해

양바이오에너지 분야는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성숙 수준 등의 문제

로 경제성을 갖추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나, 머지않은 장래에 수

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로, 미국, EU, 일본 등의 국가

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정부주도의 기술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장덕희 외[2013]).

특히 해양의 미세조류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바이오에너지의 경

우 여타의 바이오에너지에 비해 오일 수율이 높아 연료 효율성이

높고, 생장속도 또한 빠르기 때문에 에너지 활용의 경쟁력이 높다

고 평가되고 있다. 미세조류는 광합성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 이산

화탄소를 흡수하며 이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감소시켜 온실가

스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미세조류로부터 생산된 바이오에

너지를 사용할 경우 화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이산화

탄소, 탄화수소, 미세먼지 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와 휘발유 소비량을 각각 바이오연료로 1%대체할 경우 바

이오디젤과 바이오 에탄올의 온실가스 저감량 추정치는 각각 54.3

만 톤과 11.3만 톤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미세조류 100톤당 183톤

의 CO2가 삭감된다고 보고되었다. 

일반재화와 달리 객관적인 가치를 관측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

되어 있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가치 추정 연구를 통해 대상 재화

가 가지는 존재가치나 유산가치를 포함한 비사용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CO2 저감은 비시장재로 가치의 정의가 어

렵고, 가치를 정의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치를 측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활용하여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에 따른

CO2배출 감소에 관한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을 조

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정부에 해양바

이오에너지 개발사업에 따른 CO
2
 저감에 의한 편익정보를 제공하

면서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단일경계모형

뿐 만 아니라, 영(0)의 WTP를 명시적으로 감안하기 위해 스파이

크 모형도 결합한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많은 사업들의 예비타당성

평가에서는 단일경계 모형을 사용하는 것을 지침으로 삼고 있다.

Bishop과 Heberlin[1979]이 양분선택형 지불의사방법을 제시한 이

후에 Hanemann[1984]과 Carson[1985]은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지

불의사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중경계 양분선택형은 단일경계 양분

선택형과 비교하여 자료의 효율성이 높고, 제시금액 설계가 잘못된

경우에도 이를 정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김동주, 신승도,

2007). 유승훈[2003]은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유형보다는

Hanemann[1985]에 의해 제안된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이 훨씬

효율적(Hanemann et al., 1991)이기 때문에 실제 CVM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보

다는 편의의 최소화를 위하여 단일경계 양분선택형을 선택하여 추

정하였다. 

본 논문의 이후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2절에서

CVM의 실증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 한다. 제3절에서는

CVM 추정모형에 대해 설명한다. 제4절에서는 실증연구 결과를 보

고한다. 마지막 절은 결론으로 할애한다. 

2. 선행연구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환경편익과 관련된 연구는 국내·

외 모두에서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바이오에너지의 경제적가치에 대한 연구들은 일부 존재한다. 바이

오에너지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소비하

는 전기의 10%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할 경우의 지불의사액을

CVM을 통하여 추정한 Hite 외[2007]의 연구가 있으며, Solino 외

[2010]의 연구는 스페인에서 소비되는 전기의 10%를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대체하는 정책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

사액을 추정하였다. Solino 외[2012]의 다른 연구에서는 화석연료

대신에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경우의 지불의

Fig. 1. Third generation bio-energy from algae bio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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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액을 컨조인트 분석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Barry & Nicholas

[2009]의 연구에 따르면 바이오매스 중에서 바이오에탄올로 현재

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정책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액이 1인당

556달러로 추정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김혜민[2012]의 연구에서는 화석에너지에서 바이오

에너지로 대체하는데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액을 CV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이오매스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한

연구의 절대적인 수는 많지 않지만, 많은 연구에서 경제적 편익을

추정할 때 CVM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이 구축한 ‘환경가치 종합정보시스템’(tthp://evis.kei.re.kr)

에서 살펴보면, 아래의 Table 1과 같은 사례들이 있음을 알 수 있

고, 이는 실제 국내에서 환경재의 가치평가를 위하여 CVM이 사용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CVM을 이용하여 가치평가를 진행

한 많은 연구들이 본 연구에서 이용한 단일경계 양분선택형(Single-

bounded dechotomous choice, SBDC)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이오에너지가 아닌 환경재에 대한 WTP추정에서도 CVM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표희동 외[2011]는 비모수추정법에 의한

CVM을 이용하여 부산시 가정용수 수질개선에 대한 WTP를 추정

였으며, 추재욱[2010]의 연구에서도 CVM을 이용하여 부산시 상

수도 수질개선에 대한 WTP를 추정하였다. 표희동 외[2004]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CVM을 이용하여 안면도 갯벌의 생태관광에 대

한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이승길 외[2007]은 마리나 관광에

대한 지불의사 결정요인을 CV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이준행

외[2010]는 인천만 조력발전 경제성평가에서 CVM과 산업연관분

석을 이용하였다. 

환경재의 가치측정에 있어 CVM의 장점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가치측정법에 비해 광범위한 자연재의 가

치측정에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사용가치뿐 아니라 비사용가치도

직접 측정할 수 있다. 셋째, 힉스적 후생(Hicksian welfare)을 정확

하게 측정할 수 있다. 넷째, 특정 유효성 및 신뢰성을 검사할 수 있

도록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적인 상황을 만들어 그 상황하에서 개인이 행할 행

위를 질문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설문과정에 따라서는 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을 왜곡시키는 가상성 편의(hypothetical bias), 전략

적 편의(strategic bias), 출발점 편의(starting point bias), 지불수단

편의(payment vehicle bias), 정보편의(information bias)등의 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었다(Mitchell

and Carson, 1989). 이런 이유로 CVM을 사용하여 환경재의 가치를

평가할 경우에는 설문지의 작성, 설문시행, 사후분석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설문조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Table 1. Case study on environmental goods valuation with contingent valuation method in Korea

Author Target of the valuation Year WTP Induction Methods of WTP 

Y.S. Kim et al.
Reduction of Environmental Mortality Risk
(AP, IAP, TWP)

2002 10,700(W/Y/P) (AP, Spike) DBDC

C.S. Kim et al. Reduction of GHG 2008 315,336(W/Y/H) DBDC

Y.C. Shin et al. Reduction of the possibility of death in a future 2000 233,370(W/Y/P) DBDC/OEQ

T.Y. Kim et al. the health effect of air pollutants 1997

Ophthalmology: 2,833
Heart: 8,942
Asthma: 55,023
(W/M/P)

SBDC

Y.S. Jo Air pollution in the country 2002 2,132(W/M/P) SBDC

H.C. Lee et al. The air quality of metropolitan 2001

OEQ(N=296): 20,020
OEQ(N=342): 19,494
SBDC: 69,808
DBDC: 32,895
TBDC: 30,824

OEQ/SBDC/DBDC/TBDC

S.P. Hong et al. The air pollution in Daejeon area 1996 57,129(W/M/H) PCQ

S.H. Yoo et al. The air quality of metropolitan 1999

Dust damage: 1,791
Visibility: 1,621
Agriculture: 1,855
Mortality: 2,169
Mobidity: 2,129
Global warming: 1,923
(W/M/P)

OEQ

Y.J. Lee et al. The air quality of Ulsan industrial area 2001 14,852(W/M/P) DBDC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http://evis.kei.re.kr)
*WTP: Willingness to pay
*AP: Air Pollution, IAP: Indoor Air Pollution, TWP: Tap Water Pollution
*GHG: Green House Gas
*(W/Y/P): (Won/Year/Per person), (W/Y/H): (Won/Year/Per household), (W/M/H): (Won/Month/Per household), (W/M/P): (Won/Month/Per person)
*OEQ: Open-Ended Questions, PCQ: Payment Card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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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CVM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

하면서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온실가스 저감 편익 추정을

시도하고자 한다.

3. 분석방법론

3.1 CVM 설문 설계의 주요 쟁점

3.1.1 시나리오 설계 및 지불수단 선택

CVM은 설문을 수행할 때 가상의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가상시

장(hypothetical market)을 설정하고, 설문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에 따

라 측정하는 재화에 대한 응답자들의 WTP를 유도한다. 따라서

CVM 설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가상시장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양바이오매스의 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응답자가 매

년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는지를 묻도록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결정을 단순화할 수 있는 정도, 여러 가지 편의를 제거할

수 있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추가적인 소득세라는 지불수

단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불기간 및 지불횟수에 대해서는 가구당

향후 5년 동안 매년 1회 지불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향후 5년

동안 매년 1회 소득세’라는 지불조건 및 지불수단은 한국개발연구

원[2008]의 일반지침을 따른 것이다.

3.1.2 지불의사 유도방법

일반적으로 CVM에는 제시금액에 대하여 응답자가 ‘예/아니오’

로 대답하는 양분선택형(DC, dichotomous choice) 질문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양분선택형 질문유형은 Bishop and Heberlein[1979]

이 제안한 단일경계(SB, single bounded)모형과 Hanemann[1984]

에 의해 제안된 이중경계모형(DB, double bounded)이 이용되어 왔

으며, 단일경계모형은 응답이 쉬운 반면에 통계적으로 효율성이 낮

아 많은 표본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이중경계모형이

등장한 이후 많은 연구는 단일경계모형보다는 이중경계모형을 선

호했다.

이중경계 모형은 평균자승오차의 관점, 그리고 효율성의 관점에

서 단일경계 모형보다 바람직하지만, CVM 응용의 결과물은 다른

분석결과와 달리 후생분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 중요한 정책적

판단에 이르게 하므로, 평균값 WTP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효율성

을 손해보더라도 편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의견 또

한 적지 않다. 물론 항상 설문조사 예상의 제약이라는 압박에 직면

해 있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효율성의 제고 또한 중요할 수밖

에 없기에 단일경계 모형에 비해 이중경계 모형이 보다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증연구에서 Table 1과 같이

여전히 이중경계 모형 또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요컨대, 최근에는 이중경계 모형보다는 단일경계 모형의 적용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단일경계 모형만을 제시하던지 아니면

이중경계 모형의 추정결과를 제시할 때는 단일경계 모형의 추정결

과도 함께 제시하여 둘 사이의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을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채택하였으며, 단일경계 모형의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위에

서 기술한 효율성을 손해보더라도 편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름이다.

제시 금액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WTP의 평균값에도 민감

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결정해야 한다. 제

시금액은 국내 유사 연구사례의 제시금액을 참고하였으며, 실제 조

사에 들어가기 전 3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시행, 첫 번째 제시

금액은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7,000원/10,000원

/13,000원으로 정하고, 첫 번째 제시금액에 대해 ‘예’ 라고 응답한

다면 두 번째 제시금액은 첫 번째 제시금액의 2배 금액, 첫 번째 제

시금액에 대해 ‘아니오’ 라고 응답한다면 첫 번째 제시금액의 1/2

배 금액을 제시하였다.

3.1.3 표본설계와 설문조사 방법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도입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의 경제적

편익 추정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2년 12월 초부터 중순에 걸쳐 조

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프라임의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

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소득이 있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한

정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양바이오에너지사업

에 관한 사진과 자료들을 보기카드로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설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에도 불구

하고 설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이해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일대

일 개별 면접방식을 채택하였다. 면접에는 많은 시장조사 경험을

가진 면접 조사원이 투입되었지만 본 조사의 특성과 어려움을 감

안하여 조사원들에게 설문내용과 보조자료 사용법 등의 교육을 실

시하였다.

3.2 CVM추정모형

3.2.1 효용격차모형

Hanemann[1984]의 효용격차모형을 이용하면 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측정(DC-CVM: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자료로부터 각 개인의 힉스적 보상잉여를 도출할 수 있다. 응답자

가 자신의 효용함수를 정확하게 알고, 주어진 화폐소득과 개인의

특성들에 근거하여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느끼는

효용은 간접효용함수(v( j,y;s), y: 소득, s: 개인의 관찰 가능한 특성

들)로 표현된다. 한편 연구자가 직접 관측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

하므로 확률적 성분도 갖게 되어 응답자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

(1)

여기서 1과 0은 각각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도입 여부를 나타

낸다. 만약 응답자가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금

u j y s;,( ) v j y s;,( ) εj+=

j 0 1 εj, , i.i.d. 0 σ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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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 ‘예’ 라고 응답하

는 경우, 효용함수는 u(1, y−A;s) ≥ u(0, y;s)이다. 즉, 해양바이오에

너지를 개발 및 도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리는 효용보다 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양바이오에너지를 개발하고 도입함으로써 얻는

효용이 더 커짐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u(1, y−A;s) + ε1 ≥ v(0, y;s) + ε0

로 나타낼 수 있고, 변형하면 식 (2)와 같은 효용격차함수로 나타난다.

(2)

η는 ε0−ε1 이며 효용격차의 분포를 정형화하기 위한 확률변수이다.

각 응답자는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간접효용의 증가분(∆v)이 양(+)이면 ‘예’ 라고 답하고 제시금액의

지불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개인의 효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

라서 응답자가 ‘예라고 응답을 할 확률은 다음의 식 (3)과 같다.

Pr(Yes) = Pr (3)

F
η
(·)는 확률변수 η의 누적분포함수이다. 그런데 응답자가 실제로

지불의사질문에 대해 ‘예’ 라는 응답을 하였다면 확률변수인 지불

의사액 C에 대하여 Pr(Yes) = Pr 임을 의미한

다. 따라서 η의 누적분포함수는 다음의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여기서 Gc(A)는 확률변수 C의 누적분포함수이며, A는 제시된

금액이다

Fη(∆v) = 1−Gc(A) (4)

Hanemann[1984]의 지적에 따르면 식 (4)는 확률효용이론의 맥락

에서 효용극대화 응답으로 해석될 수 있고, Gc(·)는 개인의 참 최대

WTP의 누적분포함수가 된다. 결국, WTP 모형을 추정한다는 것은

누적분포함수 Gc(·)의 모수를 추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3.2.2 단일경계 모형

실증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효용격차모형은 단일경

계 모형의 경우 Hanemann[1984]에 근거한다. N명의 응답자에 대

해 단일경계 모형의 경우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nL = (5)

여기서  및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 1(·)은 인디케이터함

수로서 괄호 안의 내용이 참이면 1의 값을 가지며 거짓이면 0의 값

을 가진다. 

(6)

3.2.3 이중경계 모형

이중경계 모형은 Hanemann et al. [1991]에 근거한다. 번째 응

답자는 첫 번째 제시금액(Ai)을 지불할 지 여부에 대해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한다. ‘예’ 라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제시되는 두 번

째 금액과 ‘아니오’ 라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제시되는 두 번째 금

액은 각각 Ai

H 및 Ai

L로 표시한다. 아울러 WTP 질문에 대한 응답을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변수를 더 정의한다.

(7)

앞서 언급하였듯이, 1(·)은 인디케이터함수로서 괄호 안의 조건이

만족되면 1의 값을 취하고 만족되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예를

들어, Ii

YY는 i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예-예’ 이면 1이고, 아니면 0의

값을 취한다. 이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응답자 N명의 표본을 가

정할 경우 i번째 응답자의 응답결과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로그

-우도함수를 구성할 수 있다.

lnL = (8)

3.2.4 스파이크모형

응답자들은 영(0)의 WTP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통상

적 선형모형은 영(0)의 WTP가 존재하는 사실을 모형 내에 명시적

으로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 왜냐하면 WTP의 분포함수는 연속이

므로 특정 점, 즉 0에서의 점질량(point mass)은 0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시금액에 대해 ‘아니오’란 응답이 많은 경우에는 평균

WTP 추정값이 음수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어 후생분

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왕왕 발생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

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후술하겠지만 응답자의 50%는 지

불의사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Yoo and Kwak

[2002]에서 논의되었듯이 스파이크 모형의 적용이 유용하다. 스파

이크 모형은 영(0)의 WTP를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

진다. 물론 스파이크 모형 이외에도 혼합모형 등 다른 모형의 적용

이 가능하긴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적용이 가능한 여러 모형 중에

서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스파이크 모형의 적용을 위

해서는 영(0)의 WTP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첫 번째 질문에

하한 제시금액 Al이 제시된 경우에 대하여 ‘아니오’ 라고 응답한 응

답자와 첫 번째 질문에 상한 제시금액 Au가 제시된 경우에 대하여

두 번의 질문에서 ‘아니오-아니오’ 라고 응답한 응답자에 대해 단 1

원의 지불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이 질문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다면 양의 WTP를 가

지며,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다면 영(0)의 WTP를 가질 것이다.

영(0)의 값을 가진 WTP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다수의 가구들의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해 전혀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사

실을 고려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WTP의 분포는 영(0)의 값을

갖는 응답자 그룹과 양(+)의 WTP를 갖는 응답자 그룹으로 양분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시금액이 1,000원에서 8,000원으로 다양하기 때

문에 8,000원을 제시받아 ‘아니오’ 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는 1,000

원을 제시받았을 경우에는 ‘예’ 라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시금액에 대해서 ‘아니오’ 라고 응답했다고

∆v v 1 y A s;–,( ) v 0 y s;,( ) ε0 ε1–≥– η= =

∆v η≥( ) Fη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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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i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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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i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예’)

= 1(i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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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지불의사액을 영(0)으로 분석을 한다면 적지 않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통상 양(+)의 값만 가지는 경제변수의 경우는 양(+)

의 영역에서만 정의되는 분포를 이용하여 분석하면 되지만, WTP

와 같이 영(0)의 값과 양(+)의 값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경제변수의

경우에는 정형화(specification)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영(0)의 WTP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Kristrom[1997] 및 Yoo and Kwak[2002] 등이 제안한 스파이크 모

형을 활용하였다.

단일경계 스파이크 모형 및 이중경계 스파이크 모형에 대한 로

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lnL = (9)

lnL = (10)

이 때 스파이크는 1/ln[1+exp(a)]로 정의되며 표본에서 영의 WTP

를 갖는 응답자의 비중을 의미한다. 한편 평균값 WTP는 다음과 같

이 추정된다.

일반적인 WTP 모형에서 제시금액에 대한 ‘아니오-아니오’와

‘아니오’ 응답은 영(0)의 WTP와 하한 제시금액 Al보다 작은 양의

WTP로 구분되므로, Ii

N과 Ii

NN은, Ii

NY와 Ii

NN, Ii

NNY와 Ii

NNN으로 세분화

된다.

WTP의 누적분포함수를 Gc(·; θ)라 하고 이를 로지스틱(logistic)함

수로 가정하여 스파이크 모형을 구성하면 평균값 WTP를 추정할

수 있다. 스파이크 모형에 있어서, θ = (a,b)일 때 WTP의 누적분포

함수는 식 (11)과 같이 정의 된다.

Gc(A;θ) (11)

WTP= (1/b)ln[1+exp(a)]

4. 분석결과

4.1 응답의 분포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을 초기 제시 금액에 따라서 총 8개 그

룹으로 구분하여 WTP 응답을 유도하였다. 응답유형은 단일경계

모형 및 스파이크 모형으로 추정할 때에는 ‘예’, ‘아니오-예’, ‘아니

오-아니오’의 3개로 구분된다. 단일경계 모형의 각 응답유형별 응

답의 분포 정보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경

계 형태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나, 추정은 단일경계 모형으로 진행하

였다. 이는 이중경계 모형은 단일경계 모형에 비해 통계적 효율성

은 크게 개선되지만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또

한 통계적 효율성보다는 편의의 최소화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공

감대가 형성되면서 단일경계 모형이 보다 널리 적용되고 있다.

이중경계 모형의 경우 단일경계 모형에 비해 평균 WTP를 과소하

게 추정한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단일경계모형과 스파이크모형의 추정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각 제시금액에 따라서 87명~88명으로 그룹을 나누어 설문을 진

행하였으며, 총 700개의 유효한 응답을 얻었으며, 제시 가격이 높

아질수록 지불의사에 대한 질문에 Yes로 응답한 응답자의 수는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NOAA의 보고서에서는 표본의 수가

최소 1,0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음에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의 표본 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많은 선행연구들

의 표본 수와 비교해 봤을 때 본 연구에서 선정한 표본의 수는 분

석을 하는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설문을 진행하

여 분석을 할 수 있는 유효 표본수는 분석을 하기에 충분하였으며, 본

자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과학적 표본추출 및 숙련된 조사원들

을 통해 수집되었기에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확보한다고 판단되어

이후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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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tribution of responses by bid amount (Single Bounded with Spike)

Bid
Sample Size Yes

No

First Lower Higher Yes (A) No (B) A+B

1,000 500 2,000 87 54 5 28 33

2,000 1,000 4,000 88 47 9 32 41

3,000 1,500 6,000 88 28 15 45 60

4,000 2,000 8,000 87 28 15 44 59

5,000 2,500 10,000 87 21 21 45 66

7,000 3,500 14,000 88 14 21 53 74

10,000 5,000 20,000 87 15 25 47 72

13,000 7,500 26,000 88 13 19 56 75

Total 700 220 130 350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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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WTP모형 추정 결과

4.2.1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식 (11)의 모수를 추정한 결과는 Table 3에 요약되어 있다. Wald

통계량으로 볼 때, 추정방정식에 있는 모든 추정계수들의 값이 0이

라는 귀무가설은 유의수준 5%에서 기각되며, 단일경계 모형의 스

파이크는 0.5036으로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응

답자가 실제로 영(0)의 WTP를 밝힌 비중은 50%로서 스파이크의

값은 영(0)의 WTP를 밝힌 표본 비율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스파이크 또한 적절하게 추정되었다.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은 스파이크 모형의 추정결과와 평균 WTP

의 추정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으며 분석결과 전체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은 단일경계로 분석하였을 때 4,190원이었다. 

4.2.2 공변량을 포함한 경우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 또는 가구가 갖는 특성들이 해양바이오에

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지불의 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

하기 위하여 공변량이 포함된 모형을 추정하였다. 공변량을 포함한

WTP 모형의 추정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와 그에 대한

정의 및 기초 통계량은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 중에서 11

명이 5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나이는 41세로 나타났다.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의 추정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상수, 세전 가구소득에 대한 계수만이 5% 유

의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응답자 나이에 대한 계수에서는 음(-)의

부호를 갖으면서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제시금액에 ‘예’ 라고 응답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4.3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으로의 가치 확장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가치 연구를 수행하는 중요한 목

적 중에 하나는 표본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 전체의 편익을 추정

하는 것이다. 즉,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지

역의 700가구라는 표본에 대해 도출된 정부를 활용하여 조사대상

지역 모집단 전체로 확장하는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서 요구된다.

일단 WTP의 평균값을 구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총 가치를 구할

필요가 있다. 즉, 표본의 값을 모집단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표본의 대표성 및 응답률이다. 첫째, 과연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앞서 언

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국

내 유수의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과학적인 표본추출 및 조사

를 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설문대상자도 가구 내에서 책임 있는 의

사결정을 할 수 있는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세대

주의 배우자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 지역 전체 가구의 의

견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가상 시장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책임 있는

정보를 도출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표본의 정보를 모집단으로

확장하는데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에 대해 배포된 설문지를 응답자가 전문조사원의 도움

을 받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택된 표본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를 목표로 하였고 실제로 전량 회수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

응답률은 극히 낮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은 어느 정도 만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고 무응답의 문제가 없다

면 표본의 대표가구에 대해 추정된 WTP에 모집단의 가구 수를 곱

하면 표본의 정보를 모집단으로 확장할 수 있다. 여기서 가구 수는

통계청에서 산정한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서울: 3,577,497,

부산: 1,251,756, 대구: 873,934, 인천: 929,489, 광주: 518,742, 대

Table 3. Estimation results of the spike model

Variables
Estimated value (t-value)

Single Bounded

Constant -0.0759 (-0.19)

Bid 0.1637 (13.17)**

Spike 0.5036 (26.54)**

Number of observations
Log-likelihood
Wald statistic

(p-value)

700
-689.5564
704.4650
(0.0000)

Mean WTP
KRW 4,190
(12.55)**

95% confidence interval
99% confidence interval

KRW 3,686~4,801
KRW 3,606~4,920

주: Wald 통계량은 추정되어야 할 모수의 값이 모두 ‘0’ 이라는 가설 하에
서 계산된 것이다. 추정치 아래의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t-값이다. **는 유
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주: 평균 WTP의 표준오차는 델타법(delta method)을 이용하여 계산되었
다. 평균 WTP의 신뢰구간은 Krinsky and Robb(1986)에 제시된 몬
테칼로 모의실험 기법을 이용하여 계산하되 표본추출의 횟수는 5,000
회로 하였다.

Table 4. Definitions and sample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Definitions Mean
Standard 
deviation

Income
Total monthly household income 

before tax deduction (KRW 10,000)
410.60 245.94

Age
Age of the respondent

(number of years)
40.75 4.36

Table 5. Estimation results of spike model with covariates 

Variables
Estimates (t-value)

Single Bounded

Constant -4.2796 (-3.70)**

Income 0.3920 (2.17)**

Age -1.4398 (-1.83)*

Bid 0.1683 (13.20)**

Number of observations
Log-likelihood
Wald statistic

(p-value)

700
-677.69
206.31

(0.0000)

주: Wald 통계량은 추정되어야 할 모수의 값이 모두 ‘0’이라는 가설 하에
서 계산된 것이고, t-value의 **는 유의수준 5%에서, *는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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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536,297, 울산: 377,938, 경기: 3,908,059, 총: 11,973,712)를 이

용할 수 있다. 단일경계 spike모형으로 추정된 값을 이용하여 계산을

해 보면 연간 501억 6,985만원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로 제시한 김혜민[2012]의 연구와 본 연구와의 유사점을

고려하여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다. 김혜민[2012]의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는 평당 26,912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혜민[2012]의 연

구에서는 지불방법을 주택가격에 추가로 1회 지불하는 것으로 하

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를 통

한 매년 1회 총 5년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지불의사액의 크기만을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5. 결 론

경제발전과 산업발달에 따른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안으로 제

시되고 있는 해양조류 또는 미세조류를 광합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3세대 해양바이오에너지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식용식물과

경쟁하지 않으면서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큰 장

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제3차 신재생에

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해양바이오에너

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공공재이면서 환경재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편익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CVM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저감

에 대한 환경편익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저감의 환경편익에 대한 효율적이고 정

확한 연구결과의 도출을 위하여 단일경계 모형과 영(0)의 WTP를

보다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스파이크 모형을 결

합하였다. 아울러 CVM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침에 근

거한 설문설계, 최근에 개발된 표본설문조사 표집기법 및 인터뷰

기법의 운용 등 특별하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만

족시키면서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단일경계 스파이크 모형으로 추정된 값을 이용하여 계

산된 경제적 편익은 매년 501억 6,985만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학술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해양바

이오에너지사업은 막대한 예산의 투입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수반

되어야하는 공공재적 사업으로서 처음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환경편익의 추정을 하였는 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방법은 향후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은 물론

유사한 정책의 타당성 분석에 응용이 가능할 것이며 공공의 이익

에 부합하는 관련 사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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