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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과 거점LCC의 전략*

: 제주항공과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

Regional and Stronghold LCC Strategies for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 A case
of Jeju Air and Jeju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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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ye-JeongㆍLee, Wan-GuㆍJeong, Chul

요 약：이 연구에서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LCC와 지역의 역할 및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지역 관

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지역 일자리와 재정확보 및 거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광과 항공의 융합은 지방과 중앙행정기관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특히, 항공은 관광 매개 역할

로서주체와객체를연결하는중요한수단으로서 관광객유입의중요한역할을한다. 따라서 LCC가 지역관광과의

긍정적 시너지를 위해서 어떻게, 왜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공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제
주도와 제주항공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1년간 문헌 및 보도자료 등을 통

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제주항공의 지역공항 거점화는 교통 운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주항공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의 결과로서 관광객들의 방문 동기를 자극하여 제주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이러
한 결과에는 제주도의 강점인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작용하였다. 따라서 지역과 LCC의 긍정적 시너지를 위해서는

지역의 명확한 관광매력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굴, 육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계

획과 실행이 필요하며, 지역과 항공사는 서로에 대한 절실한 존재의 이유를 전제로 상생을 위한 확고한 의지와 장
치가 요구되어진다.

핵심용어： 지역공항거점화, 지역관광, 지역일자리창출, 제주도, 제주항공

ABSTRACT: This study discussed the roles of,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CC and regions in 

revitalizing local tourism. The convergence of tourism and aviation has been positively perceived by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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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because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via revitalization of local 

tourism influences improving the local jobs, finance, residents’ lives In particular, avi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influx of tourists because it connects the bridge between the tourism subjects and 

objects. Therefore, we approached this study with the ’how and why’ perspective to explore the positive 

synergy effect between LCC and local tourism. For this purpose, we selected the successful case of Jeju 

Island and Jeju Air as a research subject. We applied Yin(2014)'s case study methodology and collected 

data from the relevant literature and press releases from October 2019 to September 2020. Our results 

showed that Jeju Air's regional airport base reduced the burden of transportation fares and contributed to 

vitalizing Jeju Island tourism by stimulating tourists' motivation to visit the island with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Further, we additionally noticed that the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 which is one of 

the strengths of Jeju Island, has an interactive role in our framework; that is, for the positive synergy 

effect between the region and LCC, it is necessary to possess, discover, and nurture tourist attractions 

in the region. In conclusion, from a long-term perspective of planning and implementation, the region and 

airlines are required to have a firm commitment and mechanisms for co-prosperity on the premise of this 

codependency.

Key words： Local airport(Secondary airport), Local tourism, Creating local jobs, Jeju Island, Jeju air

Ⅰ. 서 론

관광과 항공의 융합은 지방과 중앙행정기관들

의 지속적인 주목 대상이다. 융합에 의한 관광활

성화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 지

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재정확보의 원동력이

되어 궁극적으로 지역 경쟁력을향상시키기 때문

이다(국토교통부, 2019).지역관광 활성화를 통

한 대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이유는 특화된 지

역의 관광산업은 질적 서비스를바탕으로 고도화

된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최락

인, 2019).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로 인한 일

자리 창출을위해서는 관광객의체험에주목해야

한다. 관광객의 체험은 지리적 공간 차원에서 이

루어지므로 매력적인관광자원과다양한숙박및

편의 시설, 편리한 교통 체계 등의 인프라를 갖

추어야 한다(박종돈, 2019). 특히 교통 인프라

의 편의성이 높을수록 관광객의 접근 편의성이

고도화되어 인바운드(inbound) 수요 창출에 대

한 효과성이 높아지며 해당 지역의 생산 활동 촉

매제가되어지역경제를활성화시킨다(Kissides,

1996). 또한, 지역사회간접자본확충으로주민생

활편의와삶의질, 균형있는지역발전,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한다(이연택, 2018). 가령, 밴쿠버는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인구 10만 명의 소도시

휘슬러를 설상종목 지역으로 지정하고 밴쿠버와

공항을잇는경전철과밴쿠버와휘슬러를연결하는

도로 확장과 개선을 하였다. 이는 약 2시간 이내

로 이동시간을단축시켜 높아진접근 편의성으로

휘슬러는 세계적인 사계절 휴양지로 급부상하며

연간 약 11억 달러의 관광 수입 기록과 지역 주

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김미옥, 2017).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국내 항공운송서비스업

의 경우 국내선 수요 감소, KTX의 발달, 교통망

의 발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렴한 요

금을 바탕으로 유연한 경영 모델을 가진 LCC는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이상용, 2016).

LCC(Low Cost Carrier)의 성장에 따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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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연

구의 흐름은 우리나라 LCC 도입 초기에는 LCC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분석과 공항 활용 등의 국

내응용전략(박시사ㆍ이성은, 2006; 서선, 2008;

추교진ㆍ정창욱ㆍ김영배 2006) 연구가 이루어

졌다. 이후 LCC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연구 영

역이 확장되어 경영전략, 서비스, 지역경제 활성

화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첫

째, LCC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경영전략에 대

한 연구들이 있다. 항공자유화에 따른 국제 LCC

네트워크의 변화와 대응에 따른 국내LCC 전략

(안상욱, 2015; 2016), LCC 비즈니스 모델특

징에따른파급효과(한도희ㆍ윤문길, 2013), LCC

비즈니스 모델 변화와 경영전략 측면 접근이나

노선 분석에 따른 경쟁력 도출(김상도ㆍ김기웅ㆍ

최건희, 2013; 박종돈, 2019; 이상용, 2016),

특정 LCC의 성공요인에 대한 탐색(권기환ㆍ김

효정ㆍ한영도, 2013), FSC와 LCC의 운영전략

연구 또는 비교연구(김경호ㆍ허희영, 2015; 이

휘영, 2017) 등이있다. 둘째, 서비스품질측면에

서의 실증적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민

수, 2011; 김정숙, 2013). 셋째, LCC가 제주

지역의 관광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었다(김미정ㆍ박인실ㆍ정

윤지, 2017; 김경호ㆍ허희영, 2015; 김종호ㆍ문

상영, 2014; 김현철ㆍ황경수ㆍ고태호, 2007).

특히 도서지역은 외부 접근 용이성을 위해 공

항과 항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다도해 국가이며 유인도서는 472개

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지역 관점에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재정 확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토의 고른 발전,

국토 수호와 자원 확보 측면에서 교통 인프라 구

축은 매우 중요하다(심승희, 2013). 우리나라

제주도의 경우 뛰어난 자연환경관광지로 각광받

아왔으며 유네스코에 3관왕에 빛나는 곳이다(이

진희, 2015). 그러나 해외여행 자유화 등으로

관광객감소로인한침체위기와FSC(full service

carrier)의 특히 지속적인 요금 인상과운항횟수

축소는 큰 위협요소였다(최병길, 2016). 제주도

방문은 해상과 항공교통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1980년초이미항공교통이크게증가하여2005년

에는 90.5% 이용률에 달했기 때문이다. 관광산

업 비중이 높은 제주도는 항공 운임과 운항은 사

회간접자본으로서지역 경제과직결되는 요인이

며 지역민들의 내륙 이동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김현철 외, 2007). 이에 제주도는

사회간접자본 역할 강화와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 지역거점 항공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

아지며 제주항공이 설립되었다(허희영, 2002;

박시사ㆍ이성은, 2006).

제주항공 취항으로 인하된 항공요금은 제주도

관광수요 증가에 탄력을 주었다. 제주도 경제파

급 효과는 연 33.43천명, 일 산업별 관광수입은

연 3,804.76백 만 원이 증가로 산출되었다(김

현철ㆍ황경수ㆍ고태호, 2007). 또한, 제주항공

을 비롯한 LCC 항공사들의 제주도 취항 전인

2004년부터 취항 후인 2013년 1월까지 분석한

결과 제주노선 편수는 73% 증편되었고 제주공

항 도착 이용자수는 57%가 증가하였다(김범수

ㆍ조강철ㆍ진성진ㆍ황영웅, 2015). 이처럼 LCC

는 지역 간, 도시 간, 지역과 도시 간의 연결에

있어 인바운드교통정책의중요수단으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LCC 비즈니스 모델은

항공기업의 관점에서항공자유화등으로인한치

열한 항공산업 시장에서 업계 우위 선점에 유리

하며(한도희ㆍ윤문길, 2013), 지역의 관점에서

는 사회간접자본의역할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

한관광매개체로서의중요도가높아지고있다. 이

러한 추세에 따라 국제관광 트랜드와 수요 변화

에 따라 지역의 관광과 레저단지를 조성하여 관

광객에게 좌석을 수출하는인바운드 전문 항공사

인 TCC도 설립되었다(이의경ㆍ최진ㆍ허희영

2017).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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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고도화를 위해 지역이 국내 LCC와 상호보

완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한시점이지만관련연구는매우부족한실정이다.

이에 행태적 연구에서 찾을 수 없었던 맥락적

분석과 심층적 탐구를 위해 질적연구의 하나인

사례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례연구는 어떻

게, 왜 라는 질문과 현재가 강조되며 본질에 심

층적으로접근할 수있는특성을가지고있다(Yin,

2014).이러한 특성은 연구문제 설정과 프로토

콜(protocol) 개발에 의한 증거자료 수집과 분

석결과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경제활성

화를 위해 지역과 국내 LCC의 지역공항 거점화

전략과 효과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첫째, 관광을 구성하는 매체로서 LCC의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을 파악하고 둘째, 지역 관

광매력물이 가진 유인성 효과를 논의하고자 한

다. 셋째, LCC의 거점화 전략이 지역사회에 미

치는 영향관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후 앞서 논

의한 사례들을바탕으로 제주항공의 제주도 지역

공항 거점화를통해제주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

과를 통해 국내 LCC의 지역공항 거점화에 대한

논의를 제고하고 항공과 관광의 융합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로서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LCC 비즈니스모델의 특징

관광주체인 관광객과 관광객체인 관광자원 및

제반 시설에는 이들을 상호연결 하는 중개 역할

이 필요하다. 중개 역할을 하는 관광매체는 관광

객에게는 관광과 관련된 일련의서비스를 제공하

고 관광 대상지가 되는 지역에는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가져온다. 관광매체는 시간, 공간, 기

능으로나뉘는데, 시간으로는 숙박시설과편의시

설이 있다. 공간적으로는 교통기관, 기능적으로

는 여행업, 통역안내업, 관광정보 제공 및 광고

물이 있다(고계성, 2014; 안대희ㆍ신상준ㆍ박

상민, 2018).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공간매체이자 관광교통기관으로서 LCC를 비즈

니스 모델로 고찰하고자 한다. LCC는 전략적인

경영을 위해 지역 공항에 집중 취항하여 최대의

비용절감과생산성을추구하고있다(서선, 2008).

우리나라의 경우는중추공항을 제외한거점과일

반 공항이 해당 권역별로중부, 동남, 서남, 제주

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항의 위계는 한국

을 대표하는 중추공항, 해당 지역권의 국내선과

중단거리 국제선을담당하는 거점공항그리고지

역의 국내선을 운영하는 일반 공항으로 나뉜다

(국토교통부, 2019).

LCC는 항공 산업의 발달과 항공자유화를 계

기로 회원국 간 국제선 취항 규제가 사라지며 항

공자유화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여객

수송과 규모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Joost & Jaap, 2016). LCC는 유럽의 경우

안착되어진 상태이며, 현재 아시아를 비롯한 우

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LCC의 활성화는 교통

수단으로서 항공의 대중화와 항공자유화에 따라

촉진되어 최근 저비용항공으로 명칭의 통일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운영비를 줄여 고객에게 경쟁

사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전통적인 항공 사

업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출현에 대한

인식의 확산 때문이다(허희영ㆍ유용재, 2009).

따라서 LCC를 바라보는 관점은 규모의 기준에

서 벗어나 사업모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박종돈, 2019). 또한 LCC는 전통적 사업모델

운영방식을 벗어나변형된형태로운영되기도한

다. 사업 모델을 변형하여 하이브리드 LCC로

운영을시도하여 예측하기어려운경영환경에빠

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가령, 대형

기종 도입, 허브 앤 스포크, 주 공항 이용 및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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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기내서비스 제공, 동맹체, 라운지 운영 등의

혼용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단거리와 경쟁이 적

은 노선에서 강점을 보이며 모기지 공항 지역 도

시의 인구 및 1인당 GRP가 높을수록 긍정적 영

향 관계를 갖는 LCC의 전통적 특징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이상용, 2016).

이러한 운영형태는 일찍이 유럽 저비용 항공

사들에 도입되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사례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안상

욱(2015)은 유럽의 LCC이자 여객운송에서 두

각을 나타내는 세계 최대의 항공사인 Ryan air

와 Easyjet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였다. 유럽 내

LCC의 거점공항과 기존공항의 차이점을 설명하

고 항공자유화시대 분위기에 힘입어 성장한

LCC모델이지만 LCC 설립을 억압했던 프랑스

사례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세계 항공산업 선

점 전략을 논의하였다. 박종돈(2019)은 우리나

라의 지리적 요건과 시장 규모 협소에 따른 국내

LCC 모델 운영 특징을 연구하였다. 연구에 따

르면 우리나라 LCC는 미국과 유럽의 저비용 항

공사 모델을 차용하고 있으나 소형, 단일기종을

활용하여 근거리 노선을 주 타켓으로 하고 있다.

또한, LCC는 국내 항공산업의 단계와 LCC 운

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국내 항공 산업 성숙

과 LCC의 비교적 저렴한 운임이 고객층 확대와

내국인 고객의 이용을 강하게 추동시켰다(김선

규, 2014; 박종돈, 2019). 특히, LCC는 내국

인의 해외수요 증가로 인해 일본과 중국, 동남아

노선 이용 증가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

지 지속적인 매출 증가와 순이익 1114억원을 달

성하여 FSC의 순이익을 앞서는 결과를 나타했

다(김남이, 2018).

반면 김상도 외(2013)는 치열한 경쟁에서 기

업의 수익 창출을 위해 Southwest와 Ryanair

의 경우 제2차 공항에서 주요 공항으로 거점화

하는 추세이며 노선 이동을 통한 수요확장을 목

표로 경영 태세전환을 강조하며 국내 LCC들도

수익성 확보 방안으로서 신규노선 개발과 주요

공항 중심의 노선확보를 강조하였다. 최두원

(2020)은 국내 LCC인 J항공의 50개의 국제항

로의 효율성 분석 결과 부산-후쿠오카, 무안-다

낭, 인천-웨이하이가 CCR과 BCC 그리고 규모

효율 측면에서 긍정적 결과를 나타냈으며 인천-

비엔티안, 다낭, 후쿠오카가 BCC모형에서는 긍

정적 효율성을 나타냈다. 반면 제주-홍콩, 청주-

간사이는 낮은효율성을 나타내어국제선 항로운

영의시사점을도출하였다. 최기선ㆍ김우제(2018)

의 LCC들의 국내선 수익성 관련 연구에서는

Market efficiencies 분석 결과 LCC들은 김포

-제주, 김해-제주(에어부산) 노선에서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국내

선의 경우 KTX 등의 육로 교통수단과 경쟁이

없는 지역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LCC

특징 상 근거리 중심 노선과 매출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국제선 항로와 주요 공항 출발의 중요성

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CC의 모태인 미국의 Southwest Airlines

은 1967년 설립되어 파격적인 경영으로 주목 받

으며 성장했다(허희영, 2002). 경영 특징은 세

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대치의

운영비용 절감이다. 지역 공항에서 단거리 노선

을 중심운영, 슬럿 이용시간 단축(25분 이내),

비행 횟수를 증가이다. 또한, 보잉737 단일기종

을 선택하여기장, 정비사 등의 채용, 교육, 정시

운항, 표준화, 관리 비용을 절감했다. 둘째, 서비

스의 최소화이다. 기내식 및 물건 유료화, 탑승

수속 간소화, 단일좌석등급, 좌석무 배정, 인터

넷 예약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일하고 싶은 조

직문화 활성화이다. 회사 내 파티 준비를 우선순

위에 놓거나 펍에서 격의 없이 임원들과 술을 마

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승무원들의 재미있

는 기내방송과 고객에 대한 미담 사례로 유명한

데 승무원을 비롯한 자사 직원 채용 시부터 기업

문화 실현이 가능한 인재선발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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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원들의 현장 지원은 통제가 아닌, 직원

들과현장에서함께일하며효율적운영의바탕이

되었다(김민수, 2011; 서선, 2008; Blanchard

& Barrett, 2010). 따라서 이 세 가지는 LCC

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2. 지역의 관광매력물과 인프라

관광매력물은 관광객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

이다. 관광객이 관광매력물에 대해 느끼는 긍정

적인 이미지와 경험은 재방문으로 이어져 해당

관광지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Shakely, 1999). 관광매

력물은 자원 특성에 따라서 자연중심형, 문화중

심형, 인공중심형으로 분류된다. 전통적 관점에

서의 관광매력물은 자연과 문화 중심형이지만,

복합산업단지를 포함된 인공중심형 역시 관광객

과 비즈니스를 위한 관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

다(고계성, 2006). 자연중심형은 해당 지역이

원천적으로 보유한 자연환경으로서 기후, 지형

조건에 따라 결합, 활용되어 관광자의 동기를 자

극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자연중심형은 생태

관광과는 의미가 다른데, 생태관광은 관광에 의

해 자연체계를 강화,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

다(이연택, 1994). 문화중심형은 문화유적, 종

교사찰 등에서 점차 정주형 관광까지 범위가 확

대되고 있다. 인공중심형은 인위적인 관람시설

및 이용시설을뜻하며 접근성이편리한입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계성, 2006).

관광매력물과 연계된 부대시설 및 서비스는

관광대상지를 구성하며(Leiper, 1995), 관광대

상지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먼

저 사회적 가치 기준에 따라 생태, 공정, 자원봉

사, 공유여행 등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관광

객의 관심 측면에서는 자연, 역사문화, 음식, 엔

터테인먼트, 스포츠, 쇼핑, 산업, 교육, 모험여행

등 총 9가지 여행 형태로 분류 할 수 있다(이연

택, 2018). 관광정책의 실효성에 따라서는 관광

자원, 관광상품, 관광콘텐츠로 나눌 수 있는데

관광상품과 관광콘텐츠는 서로의 의미와 개념정

립이 명확하지않고중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훈ㆍ황영주, 2017). 먼저 관광상품에 대한

학자들의정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Middlton

(1996)은 관광자가 집에서 출발해 다시 돌아오

는 시간까지의 경험이며, 관광지 매력, 시설, 접

근성이 어우러진 결합물이라고 하였다. 김사헌

(2001)은 관광재와 공급으로 구분하였으며 관

광상품에서 관광매력을 중요하게 손꼽고 있다.

신도길ㆍ박성규ㆍ노윤구(2012)은 관광자의 관

광 욕구 충족을 위한 유 무형의 재화와 서비스로

서 다중 상품의 결합이며, 관광객은 관광상품 이

용에 대해 시간, 경제, 환경적 측면에서 비용을

지불하므로, 관광상품은 관광객에게는경제적효

용성을, 관광기업에게는 이윤극대화라는 양극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관광상

품이 가진 공통적 속성으로관광매력물이 포함되

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결론적으로관광매력

물은 단일 단위, 소규모, 한정된 지역을 특징으

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점차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된 관광목적지로 진화하여

지역의시설발전및경제적이익을가져오는효과

가있다(오상훈ㆍ고미영ㆍ강성일ㆍ양필수, 2008).

따라서 지역 관광과 항공 교통의 연계, 지속적인

관광매력물 발굴과 관리 및 활성화, 관광 매력물

간의 군집화로 인한 관광의 편리성, 관광 산업에

대한 혜택, 매력 있는 공항을 만드는 노력은 매

우 중요하다(Costa & Almeida, 2018). 관광

을 구성하는 객체로서 지역관광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는 관광목적지로서의 유입을 촉진시킨다.

지역 주민에게는 일상과 휴식의공간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고관광객에게는오락과지역문화체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Min, 2005). 외부

관광객의 지역관광 체험을 위한 이동은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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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뉘는데 육상, 해상, 항공교통으로 분류되

고, 관광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로서 국가 및 지

역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이연택, 2018).

따라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원활한 교통

수단은 필연적이며, LCC의 본질은 합리적인 비

용과 단거리에집중하는 것이기때문에지역공항

취항은 지역과 LCC에게 상호보완적이다(서창

배, 2014). 구체적인 효과로는 지역의 숙박, 운

송, 음식, 쇼핑 등 관광지 개발에 따른 직접 효

과뿐만 아니라 관광 전문 인력 육성, 지방의

인구유입,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증가 등 간접

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이다(Fischer &

Kamerschen, 2003). 허희영(2002)의 제주

도 거점 LCC 설립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사회

간접자본으로서 지역거점 LCC 설립은 지역사회

의 직간접 공헌을 강조하였다. 또한, 여타 지역

과의 비교를 통해 제주도를 중심으로 민간경영

주도 운영이 요금의 약 25∼30%의 감소시키고

해당 LCC는 약 5년 내외를 기점으로 수익창출

의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김미정 외(2017)는

LCC들의 좌석공급 증가로 인한 제주도 관광산

업 활성화를 연구하였으며 LCC의 안전성과 정

시성 확보를 위해 신공항의 필요성을 도출하였

다. 허희영(2007)은 글로벌 시대에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과 항공의 협력을 강조하였

다. 송기한ㆍ김제철(2012)은 관광산업 확대에

따른 지방 공항 활성화 방안으로 관광과 항공교

통의 융복합을 정책 방안을 제시 하였다. 현재

융복합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2019년에는 문화체육

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주최가 되어 관광․항공

을 위한 포럼이 서울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3. LCC 거점화 전략과 지역사회 영향관계

거점이론은 성장거점이론에 기반하는데 성장

거점이론은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

을 발전시킨다는 Perroux의 성장극(growth

pole)이론에 지리적 공간이 추가된 개념이다(최

승담ㆍ조광익, 1997). 성장거점이론은 효율성

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택하여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성장거점을 빠르게 발전

시켜 수익을얻고 장기적으로는거점지역이 발전

되며 파생되는이익을 주변지로파급시키는 것이

다. 이러한 속성에 따라 성장거점중심지는 지역

개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중심도시일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첫째, 개발을 위한 혁신의 기저

에는 과학기술이 필수적이므로 수용 제반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충분한 인구밀집을 토

대로 대규모의 공공 투자 실현이 용이하기 때문

이다. 중심지의 발달은 결과적으로 낙후지역의

인구를도심에수용하여 타지역으로의인구유출

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지역경제 성장과 촉진

을 위한 기업유치와 육성을 목표로 산업집적 효

과성을 최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승담ㆍ조

광익, 1997; 김남조, 2004).

따라서 거점지역개발과 제반시설 투자의 긍정

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관광자의 이용 편의와

방문 동기를 높여 수익 극대화, 주변지로의 파급

효과, 지역의 고른 경제발전, 지역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다(김남조, 2004;

김사영, 1996; 허희영, 2002). 반면, 성장거점

전략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하향식(top-down)

불균형성장이론에 따라 관광분야에서 다음과 같

은 문제들을 예상할 수 있다. 첫째, 경기변화에

민감하고 노동집약적이므로 규모의 경제가 일으

키는 극화현상이 어려울 수 있다. 둘째,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역류효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셋째, 지역거점 산업이 지역에 직,

간접 투자로 호혜적인 관계 유지를 하지 않을 경

우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민과의 갈등이다. 위의

일들을 경험하는 지역민들의 불만이나 환경오염

으로 인해 삶의 질 하락의 우려가 있다(김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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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최승담ㆍ조광익, 1997).

거점개발의 대표적 방식은 꿀항아리(Honey-

Pot)와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 있다. 꿀항아리

개발은 한 지역으로 집중된 관광수요를 주변 관

광지 개발 유도를 통해 편중을 막는 방법이다.

반대로 허브 앤 스포크 개발은 한 지역으로 편중

시켜 바퀴살처럼 주변 지역으로파급이목적이며

국내 관광과 항공·물류에서 다수 적용되는 개발

방식이다. 가령, 관광권역개발과 관광벨트개발

계획(김남조, 2004), 국내 여객과 물류의 지역

공항 경쟁력 강화(김용정, 2014; 박용화ㆍ김성

영ㆍ김중엽, 2006), 항공산업 클러스트 조성에

관한 연구들에 적용되고 있다(김영표, 2013;

박선경ㆍ홍석진ㆍ김천수, 2011).

항공 관련연구로는국내 LCC 모델에관한연

구(서선, 2008; 서창배 2014), 국내 LCC와 지

역관광에 관한 연구(김미정 외, 2017; 고태호ㆍ

강정미ㆍ임정현, 2011), FSC의 경영전략 (이휘

영, 2017), 해외 LCC사례 연구(안상욱, 2015;

2016)등 다양한 실증적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결론적으로 거점화의 핵심전략은 중심지를 거점

으로 자원개발이 이루어지므로 거점화지역은상

대적으로 매력도와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이다

(김남조, 2004; 오상훈, 1999). 박추환ㆍ정영

근(2011)의 다지역산업연관분석(MRIO)에 따

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매력도가 높

고 관광산업이 우세한 제주도와 강원도의 경우

국제수요측면에서 여객수요의 높은 성장가능성

이 주목되며 타 지역의 경우 물류중심의 전략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LCC의 거점화가 이루어지

는 지역은 뛰어난 관광매력물을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래 관광객 수요에 흡인력을 갖춘 곳으로 예상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지역의 항공사는 지역기

업이자이미지를 대표하는관광매체로서해당지

역의 지리적 공간을 연계 할뿐만 아니라 사회간

접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한다. 이에 이 연구

에서 거점 LCC의 의미는 초기 설립을 해당 지

역에서 시작하였거나 본사를 두고 있는 LCC로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였다.

Ⅲ.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1. 연구의 설계와 분석

이 연구의 목적과 실증적 분석을 위해서 질적

연구로서 Yin(2014)의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사례연구는 실증주의에 기반 한양적연구의 실효

성에 한계를느끼고행태주의적연구방법을 극복

하고자 시도한 질적 연구 방법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사례연구는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현상과

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인식에 대해 규

명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사례연구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연구

하려는현상의상황과 맥락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를 연구하기에적절하며 현재 사건을 강조하기에

적절하다(Yin, 2014). 이 연구는 Yin의 사례연

구에서 매우 중요한 실증적 분석을 위한 논리적

과정 전개를 위해 증거수집 준비 단계에서 연구

계획안(protocol)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는 다양한 자료 수집방법으로서 문헌, 간행물,

기록자료 등을활용하여 연구문제와 분석 단위를

제시하기 위함이다(이연택ㆍ오은비, 2016). 분

석 단위는 LCC, 관광매력물, 관광상품, 섬관광,

LCC 운영형태와 특징이며 증거분석을 토대로

연구문제를 수행하여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

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LCC

의 지역공항 거점화는 지역 접근성을 고도화 시

켜 관광객 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다 로 설정하고 분석을 위한 연구명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명제 1. 지역공항 거점 항공사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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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형태를 나타내는가?

연구명제 2. 거점 항공사와의 시너지를 위해

지역은 어떠한 관광매력물을 보유하고 있

는가?

연구명제 3-1. 성공적인 LCC의 지역공항 거

점화는 지역과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변

화하였는가?

연구명제 3-2. LCC의 지역공항 거점화는 지

역 접근성을 높여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가?

2. 사례선정과 자료수집

이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위해 선정되는 단

일사례의 특징에 주목하였다. 사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유의미, 극단적, 보기 드물며, 종단적

특징을 보여야 한다. 사례연구의 목적은 이론의

확장과 일반화, 이론개발, 행태적 연구에서 찾을

수 없었던 맥락적 분석의 가능성, 현상에 대한

깊은통찰에그의미가있다. 따라서사례선정은

매우 중요한 초기 작업이며 적절한 사례 선정은

대표성과 정당성을 부여받는다(심원섭, 2010).

이와 같은 사례연구 선정의 특징에 따라, 이 연

구는 제주항공의 제주도 지역공항거점화 사례를

선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관광과항공의

융합과 관련하여 사회적, 정책적으로 크게 이슈

화되고관심이모아지고 있으며관련한포럼이나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방

분권화 이후 지방의 재정 확대를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이를 위해 지역 중

점산업지원, 기업유치, 지역의 관광매력물을 기

반으로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김태헌ㆍ박숙진, 2011). 관

광매체인 항공의 역할은 국내외방문자들의 지역

접근성을높이고, 지역의관광매력물은관광자의

관광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

하였기 때문에 그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제

주항공과 제주도 지역공항거점화사례를 채택하

였다.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항공

은 국내 세 번째 민간 출자 항공사로서, 지역공

항인 제주국제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시작하여 마

침내 증시 상장까지 하는 등 급속한 성장을 이루

었으나 신생 항공사이자 노선의 제약에 따른

LCC로서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제주도의

경우는, 유네스코로부터 자연환경과 관련한 3관

왕을 차지하는등 뛰어난관광매력물을보유하고

있기 때문에관광지로서의매력도는 높았으나지

속적인 관광객 감소와 접근성 하락에 따라 침체

위기에 있었다, 따라서 LCC의 지역공항 거점화

가 지역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

향관계를 알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국내 사례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연구기간은 2019년 10월

부터 2020년 9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자료 수집

은 학술지, 공공기관 자료, 언론보도자료, 항공

사자료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3.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Yin(2014)은 사례연구로서의 신뢰를 확보하

기 위해서 타당도와 신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연구계획안

(protocol)의 올바른 작성과 활용 그리고 데이

터베이스 구축의 일관성을통해연구문제와 명제

를 도출함으로서 증명하고자 하였다(이연택ㆍ오

은비, 2016).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단일사례의 경우는 일반화의 약점이

우려되지만 이론 활용과 선행연구에 의해 검증

되어진 방법론 사용으로 이를 극복 하고자 하였

다. 내적 타당도의 충족을 위해 현상을 설명

(explanation)하고 인과적 관계를 밝히고자 이

론에 근거한 설명 시도와 모형을 제시하였다. 연

구의 명확성과 진실성 강화를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자료수집에있어연구자가 예측 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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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에대한설명적사례연구로서인과적 연결의

논리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떻게, 왜에 대한 보다 명확한 논리적 제시를

통해 연구를 평가할 수 있었다.

Ⅳ. 거점화 과정에 대한 제주

사례분석

1. 제주항공의 비즈니스 모델 특징

연구문제 1. 지역공항 거점 항공사는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 형태를 나타내는가?

제주항공의 설립은 국내선 항공요금 동결이라

는 시장 반응을 가져왔으며, 예매에 따른 항공요

금 할인과 출발 일에 가까울수록 요금 할인율이

떨어지는 얼리버드 요금과 국내선 편도 1만원

항공티켓을 판매하는 등 전형적인 LCC모델의

특징을 보여주었다(전범주, 2015). 이러한 제주

항공의 LCC 비즈니스 모델이 가진 운영전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격과 비용절감을 위한 합리적 운영을

위한 단거리 노선 중심과 비행 횟수 증편이다.

제주항공은 2006년 설립 초기 김포-제주 구간

을 6월 한 달 하루 10회, 7월은 김포-김해, 8월

은 김포-양양, 10월은 제주-김해 노선까지 확대

하여 운항횟수를 하루 평균 50회를 계획하였다

(천수연, 2006). 설립 초기 제주항공은 금~일

편도 기준으로 5만 9100원 책정하여 기존 항공

사의 운임에 비해 약 30%가량 저렴하게 책정하

였다. 제주-부산 노선의 경우에는 70% 정도로

주중 3만9400원, 주말 4만5800원으로 책정하

였다. 또한, 이벤트 가격으로 40% 까지 3만

5,500원인 한시적 할인 항공권을 고객들에게 제

시하였다(류시훈, 2006). 항공기의 경우 단일

항공기인 737기종을 운영하여 부품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항과 정비의 최소화를 지향했다. 또한,

단거리 운항으로 교대근무 인원 축소가 가능해져

서 비행기 한 대당 필요한 약 100명의 인력을

48명으로 최대한 감축시켰으며 정비인력은 경력

이 풍부한 인력을 채용하되 타 항공사와 비교하

여 약 70% 정도의 지급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

한 보상의 의미로 기장의 경우 정년을 60세에서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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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정비사의 경우 55세 정년을 5년 더 연장하

기로 약속하였다(천수연, 2006).

둘째, 기내서비스 등의 비용 최소화를 통해 기

존 FSC와 비교하여 약 30%까지 할인 된 가격

으로 항공권을 판매 하였다. 김포-제주 노선의

경우, 생수를 제외하고 기내식과 물건, 단일 좌

석등급, 특별 좌석 등 판매 가능한 것 들은 모두

유료로 제공한다. 제주항공의 온라인 마케팅은

관광 트렌드를 창출하였다. 사업 초기 대형여행

사를 통한 영업 대안이었던 온라인 항공권 구매

와 이를 통한 개인여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마

케팅을 진행하였다. 제주항공 이용객을 위한 해

외라운지 운영은 괌과 사이판의 경우 단체 관광

객 여행에서개별 자유여행으로트렌드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괌 관광청의 통계에 따르면 패키

지여행은 2012년 61%에서 2020년 5월 말에

는 21%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여현우,

2015). 셋째,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위해 앞

장섰다. 국내 최초로 2018년에는 기내에서 객실

승무원들의 헤어스타일 자유화, 손톱 네일아트,

안경 착용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근무환경 개선

은 애사심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점들은 LCC의 모태인 사우스웨스트 항

공의 특징인 최대치의 운영비용의 절감, 서비스

최소화,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라는 장점과도 공

통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제주항공은 현재 하이브리드 형태로 변

화하여 우리나라 중추공항인 인천공항을 혼용하

고 있는 형태이며 동맹체와 라운지 운영으로 고

객 이용 편의성 극대화를 노력하고 있다(제주항

공, 2021a). 가령, 동남아 LCC들과 항공동맹

체인 밸류얼라이언스의 창립멤버로서 연결 편에

발권, 수하물 연계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제주항공, 2021b). 또한 리프레시 포인트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항공 운임 기준 5%를 적

립하고 가족, 친구에게도 포인트 양도와 합산을

가능하게 하여 항공권 구매 혜택을 주고 있다(제

주항공, 2021c). 이처럼 제주항공은 초기 전형

적인 LCC 비즈니스 모델 형태로서 운영되었으

며 현재는 LCC만이 구현할 수 있는 유연한 운

영 형태를 도입하여하이브리드형태로운영전략

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운임, 기내

서비스, 조직문화에 있어서는 LCC의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2. 제주도의 관광매력물

연구문제 2. 거점 항공사와의 시너지를 위해

지역은 어떠한 관광매력물을 보유하고 있

는가?

관광자원은 독특한 매력성과 편리한 접근성을

갖추어야 한다. 섬 관광자원은 전형적인 자연 중

심형 관광목적지로서 내륙과 차별화된 매력으로

사람들의 관광동기를 자극한다(고계성, 2006;

변수녀, 2009; 오상훈ㆍ임화순ㆍ고계성, 2005;

하경희, 2017; Hall, 2010:). 제주도 방문 관

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국인관광객들의 제주

도 관광 선택 이유는 자연 중심형 자원의 특성과

매체를 통해 유명해진 핫 플레이스. 숙박 및 이

동 편의성을 갖춘 인프라를 손꼽고 있다. 특히

바닷가, 이국적인 자연, 맑은 공기, 자연이 주는

힐링 등으로제주도의 자연환경이가진특별함을

언급하였다(제주관광공사, 2020a). 이처럼 제

주도는 내국인들에게 해외여행 대체지, 청정한

자연환경이라는 이유로 관광목적지 선택의 각1

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향후 1년 간

제주 여행 계획에 대한 응답은 제주도의 특색있

는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봄과 가을을 집중되

어 있었다. 이와 같은 답변들을 통해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관광매력물로 작용하여 관

광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요소임을 예측할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 2020c).

제주도 방문 경험이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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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서도 제주도의자연경관위주의관광지를

방문했으며, 차후 재방문과 타인 추천 의향이 높

았다(제주관광공사, 2020a). 이처럼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관련된 관광상품은 내국인을 비롯해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의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 목적지 선택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도

는 관광지 활성화를 지역경제의 핵심 요소로 인

식하고 한, 중, 일 관광객의 쇼핑행동 비교 연구

등도 진행하고 있다(오상훈 외, 2008). 이처럼

LCC의 출현은 도서지역 특유의 매력적 자연환

경과 문화를 바탕으로 제주도관광상품 활성화와

국내 수요를 견고하게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가

령, 제주 올레길 관광상품은 2007년 개장하여

급속히 관광객 숫자를 증가시키며 우리나라 전

지역에도보관광상품붐을일으켰다. 제주올레길

을 주로 이용한 관광객은서울, 경기, 경상도, 인

천 등 타 지역 거주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제주관

광공사, 2010).

이러한 추세는 사드여파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88% 급감했으나, 내국인 관광

객들에 의해 무난하게 빈자리를 채우며 2017년

제주도 관광객 1000 만명 돌파는 전년 대비 보

름 정도 늦어졌을 뿐이다(김영헌, 2017). 또한,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확고

히 형성해 나아가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외국 여행이 어려워지자 8월 광복절 연휴

에는 22만 명의 내국인 관광자들이 제주도로 여

행을 떠난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다. 이는 2019

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약 2만 명이 증가했으

며 하루 평균 4000 명 정도 늘어난 수치이다(오

재용, 2020). 앞서 내국인 대상 설문 결과를 증

명하듯이 코로나19로 인해 국외 관광이 어려워

지자 대체지로서 제주도가보유한이국적인 면모

와 청정한 자연환경이라는 관광매력물과 관광상

품들이 국내 관광객들의 방문 동기를 강력하게

유발시킨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3. LCC의 지역공항 거점화와 지역사회

영향관계

연구문제 3-1. 성공적인 LCC의 지역공항 거

점화는 지역과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변

화하였는가?

제주항공의 설립은 국내 두 곳의 FSC에 이어

탄생한 세 번째 정기민간 항공사의 출현이자 항

공사 설립의 춘추전국 시대를 알리는 첫 신호탄

이었다(김효정, 2015). 제주항공은 2005년 1월

애경그룹이 100억, 제주도가 50억 총 150억 원

을 출자하여 2005년 8월 25일 사업 면허와 노

선개설면허를 취득하였다(장우정, 2016). 제주

항공의설립배경에는 제주도와애경그룹의 노력

이 있었다. 제주도의 경우 섬 특성에 따라 지역

접근성 고도화와 관광 침체 극복이 주요 과제였

다. 제주도는 국내 두 곳의 FSC가 매년 항공요

금을 인상시켜 2001년 3월 기준 96년도와 비교

해 83.3% 인상률을 보였다. 이로 인해 제주도

는 관광수요 감소와 경제상황 악화 우려와 제주

도민들의 육지이동 요금 증가로 인한 도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아져 있었다. 또한, 제주도는 88

년 서울올림픽 이후 세계여행자유화와 90년대

국민소득의 증대로인한 해외여행의 증가 때문에

점차 지역 관광침체에 고전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역항공사의 필요성은 도와 도민 차원에서도 공

감대 형성은 되었으나 관광 침체시기의 제주도에

선뜻 나서는 항공사가 없었기에 제주도는 제주도

가 고향인 애경그룹 창업주를 설득하여 공동설립

을 제안하여 현재의 제주항공이 설립되었다(안상

욱, 2015, 2016).

제주항공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애경그룹

측에서도 남다른 의지와 노력이 있었다. 첫째,

LCC 모델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초기 제주도가 제안했던 부 정기 형태가 아닌 정

기적 운영과 세계적 트렌드인 저 비용 항공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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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로 전환하였다. 둘째, 설립 이후 5년 연속 적

자를 예상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였다. 유가,

환율, 경기침체의 대외적 어려움과 동종 산업분

야의 후발 LCC들과의 경쟁은 지속적인 적자를

가져왔다. 이를 돌파하고자 2010년까지 8차례

이상의 유상증자를 통해 1,100억 원의 자금을

제주항공에 투입하고 신 기종 항공기 추가, 국제

선 취항 등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흑자로 전환

할 수있었다. 셋째, 인재배치에 힘썼다. 주요 인

재들을 제주항공의 영업, 안전, 재무에 투입하여

회사가 빠르게 안정권에 진입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다(장우정. 2016). 이처럼 제주도와 제주항

공 상호필요와 상호보완으로 설립된 제주항공의

거점화 이후 제주도 관광객은 빠르게 증가했다.

제주항공 설립에 따른 제주도 거점화 이후

2005년 연간 관광객 500만명, 외국인 관광객

22만 명에서 10년 후에 각 2배와 7배로 가파르

게 상승하였다(김미정 외, 2017). 2009년 이후

에는 LCC의 출현으로 관광공급의 증가로 재도

약의 길로 접어들 수 있었다. 관광상품 비용에

포함되는 접근비용의 하락은 내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를 일으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내국인은 61%(323만 명), 외국인은 331%

(179만 명)로서 무려 86%의 증가율을 나타냈

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중국인들의 제

주도 관광은 지속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최

병길, 2014).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

년 동안 국내선의 경우 연 평균 10%의 성장을

이루어왔다. 국제선의 경우 연 평균 12.5%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65.5%가 중국과 일본인

승객들로서 근거리 국가 간의 관광 및 여객 수요

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재희,

2018).

반면, 지역과 LCC 간의 지속 발전을 위해 ‘협

력적 관계 노력’이 도출되었다. 이들은협력적인

관계를유지하며 발전하여마침내증시상장까지

하였지만지속적인 갈등상황을 경험해왔다. 상장

시 기업의 이름을 AK제주항공으로 상장하려 했

으나 제주도의 반대로 AK를 삭제하고 제주항공

으로 상장하였다(좌승훈, 2017). 제주항공은 제

주공항거점 항공사로 출발하였으나 홈페이지에

는 김포와 인천 공항을 주요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표기하고 있다(제주항공, 2021a). 또한

국내 LCC들의 국제여객의 증가로 국제선 분담

금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다. 2014년 11.5%에

서 2017년 26.4%로 폭발적 상승을 나타냈지만

국내 여객은 제주가 –2.5% 하락 지표를 나타

냈다(김동규, 2019). 본사지역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갈등이 있었다. 제주항공은인력난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를 이유로 서울 이전을 꾀

하였으나, 당시 제주도는 2017년 콜센터 인력

52명 중 제주도 출신 인력은 47명으로서 지역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크게 반발하였다(장지현,

2017).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편의성의 저하 측면에서도 큰 갈등이

있었다. 예를들어사드영향으로인해중국인관

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타격을 입자 제주항공은

제주-국내선 4개 노선의 항공료를 11.1% 인상

하여 제주도와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는 제주도 거주민들에게는 교통 수단이용의 불편

함과 관광객에게는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

로작용하기때문이다. 반면, 제주항공은타항공

사들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유예해 왔지만 더 이

상 어렵다는 이유로 제주도와 대립각을 이루었다

(박성우, 2017).

이러한 갈등상황을 타개하고자 양측은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태호ㆍ임정현, 2012).

제주항공은 제주도민의 편의 및 복지, 지역민 일

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약속하였다. 예를 들

어, 4.3생존희생자와 유족에게 각 50%와 30%

의 할인혜택, 제주도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운

송, 관광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주-홍콩과 제주-

후쿠오카 두 곳의 정기노선 전환, 제주-마닐라

노선의 운항 등 국제직항노선 개설을 추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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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주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주항공

아카데미 운영으로 관광전문 인력 양성 등도 추

진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2018). 제주도는 제

주항공의 항공료 인상 제안을 타 LCC 수준으로

협의하였고 제주항공의 유상증자에도 첫 참여를

하였다. 이후 2020년에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

한 항공 산업의 침체에 따라 제주항공의 어려움

을 나누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이들

의 협력적 관계는 서로간의 지속적인 노력을 필

요로 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관광과 항공은 국

제정세와 경기, 전염병 등 예측 할 수 없는 것들

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계 지속에는

서로의 많은 노력과 신뢰가 매우 필요하다. 다음

모형은 이 연구에서 제주도와 제주항공 사례 분

석을 통해 도출되어진 지역 거점 LCC와 지역과

의 관계변화를 나타낸 모형이다.

연구문제 3-2. LCC의 지역공항 거점화는 지

역 접근성을 높여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제주도의 관광활성화는 결과적으로 제주항공

과 제주도에 수혜로 돌아갔다. 제주도는 2013년

1085명이 방문하여 1000만 방문객의 시대가

도래될 만큼 여행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김포와 제주 노선이 기록하는 최대 운송실적은

제주도기반인제주항공에수혜가돌아갔을 것이

라고 분석되어진다(김선규, 2014). 또한 제주도

에게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졌지만 도서지역

의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저렴해진 운임과 잦

은 운항으로 접근 용이성을 높여 제주도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항공통계와

국민여행실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2004년부

<Figure 2>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eju Island and Jeju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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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13년 1월 말까지의기간 동안 이루어진연

구에 따르면, LCC의 제주노선 취항으로 운항편

수는 73%, 승객은 57% 증가하였다(김범수 외,

2015). 이처럼 제주항공의 제주도 취항을 기점

으로 국내 LCC들의 잦은 운항과 합리적 가격제

공은 제주도 관광 활성화 트리거로 작용하였다

(최병길, 2016).

제주항공의 지역공항 거점화가 제주지역경제

활성화에 끼친 긍정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 직접

적 효과는 낮아진 항공료는 관광수요를 높여 생

산증대효과의 증가를 가져왔다. 연 7,525백만

원의 생산증대효과 및 항공산업 성장에 따른 생

산증대효과는 20,113백만 원으로 예측되었다

(김현철 외, 2007; 이의경 외, 2017). 숙박,

음식, 운송, 쇼핑 등이 포함된 전 산업군을 분석

한 고태호 외(2011)의 연구에 따르면 2006년

제주도 내 외국인 관광객의 총 소비지출은

1,846,425백 만원에 달하며 제주도에 유발되어

진 생산효과는 총 2,249,609백 만원, 부가가치

효과는 총 1,212,0698백 만원, 취업 효과는 총

44,15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10년에는 약 2

배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제주도 관광객의 자동

차․렌터카와대중교통 이용의 이동 경로를 빅데

이터로 분석한 결과 특히, 자동차 이동 경로가

분산된 점을 통해 제주도의 도로 인프라의 효율

성을 예측할수 있다(제주관광공사, 2020b). 내

외국인 관광객 모두 항공료와 항공편의 합리적

가격이 포함된 접근 편의성과 관광을 즐기기에

편리한 내륙의 교통 인프라를 손꼽고 있었으며

이는 지역주민에게도편의성 제공과 교통비 부담

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제주관광공사,

2020a).

제주항공이 제주도에 미친 간접적 영향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제주항공은 제주지역 청년일자

리 창출을 위한 제주항공 아카데미 운영으로 관

광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였다(제주특별자

치도, 2018). 둘째, 지역 재정 증가에 기여하였

다. 제주도에 위치한 제주항공 본사의 법인세,

항공기 27대 등록세를 모두 제주도에 납부하였

다. 더욱이 2018년에는 제주도는 제주항공으로

부터 12억 2500만원의 주식 배당금을 받았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6억 3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이기봉, 2018). 셋째, 지역 일

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제주항공은 제주도와

2005년 7월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서 도내에서 운영되는 예약, 발권, 공항운송서

비스 등의 일반 직무는 약 70% 이상을 제주도

도민으로 채용할 것을 약속하였다(장지현,

2017).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항공교통

이용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다. 2006년 4.5%

에서 2010년에는 15.4%로 상승했다. 이에 따

른관광수입은 2006년 13.460억원에서 2010년

25.232억원으로증가하였다. 취업효과는 27.755

명에서 48.453명으로 증가하였다(고태호 외,

2011).

제주항공을 포함한 LCC의 출현은 관광산업

활성화는 인구유입에도 영향을 미쳤다. 인구 유

입의 어려움을 예상했던 2000년대 이후에도

2010을 전후하여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3년 8

월에는 60만 명을 달성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국제결혼, 귀농, 귀촌, 국제학교, IT

관련 기업과 관광개발에 의한 것이다. 귀농이나

귀촌의 경우, 펜션 운영, 게스트하우스, 카페사

업 등에종사하며 제주도의관광산업에의존하고

있다.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경우에도 순수 창작

에만 몰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 지역 마

을에서 활동하며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며,

이들 역시 카페나 민박업, 여행관련 상품에 종사

하며 관광산업을 기반으로생계를모색하고 있다

(염미경, 2019). 이는 제주 관광의 활성화로 인

해 파생된 인구유입으로서 다시 제주도 관광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관광객들에게는 볼거

리 제공과 문화 다양성에 이바지 하는 선순환으

로 분석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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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LCC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에서 하이브리드로 변형된

형태, 단독 LCC, 자회사형 LCC등 여러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일찍이 LCC가 발달한 외국의

경우 지역 공항 거점화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LCC의 역사가 불과 약15년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LCC의 지역 공항 거점

화를 통한 관광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

의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LCC와 지역공항 거

점화가 시너지를 내기위해서 LCC의 지역공항

거점화과정이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대해 탐색

하였으며, 그 대상으로서 제주항공과 제주도를

Yin의 사례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현상을 설

명하고 인과적 관계를 밝히기 위해 이론 고찰을

바탕으로 설명 시도와 모형, 분석의 틀을 세우고

이후 현상을 분석하며 설정한 모형과 분석의 틀

을 확인하여연구의타당성과 신뢰도를확보하고

자 하였다.

연구결과 제주항공의 지역공항 거점화는 교통

운임 부담을 경감시켜 관광객들의 방문 동기 향

상으로 이어지며 제주도의 인프라 확장과 관광

부흥에 기여하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제주도가

가진 아름다운 자연환경이라는 특별하고 명확한

관광매력물이 전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지역과 LCC의 지역공항 거점화 시너지를

위해서해당지역은명확한관광매력물을 보유하

고 있거나 발굴, 육성해야 한다. 또한, 지역공항

에서 지역 내부로의 유입을 위해 교통체계의 편

의성과 정시성, 안정성도 중요하며 지역공항은

관광객의 출도착 및 관광을 위한 휴식과 편의시

설 제공에 대한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야한다. 이러한이연구의결과는지역의공항은

교통과 지역 경제에 상호작용 역할을 한다는 기

존의 이론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한편, 지역과 거점항공사는 장기적 관점의 계

획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적인 주요 공항 거점화

추세, 국내 LCC의 근거리 중심 노선, 매출 한계

극복을위해수익노선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어진

다. 현재 제주항공의 경우 본사는 제주도에 있지

만 김포와 인천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표방하고있

다. 지역에 본사를 두고 지역 이름을 사용하는

LCC라는 관점에서 김포와 인천공항 출발의 국

외 취항지가 대부분인 비율은 지역과의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인천공항의

쏠림을경계하고 제주도가배제되지 않는 국내외

노선을 통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기업이윤은 기

업 존폐와도 같으므로 양측은 상생의 관계를 견

지해야 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지역관광 활성화

를 위해 지역과 LCC의 협력과 상생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LCC의 지역공항 거

점화와 지역이 보유한 관광매력물이 LCC와 지

역발전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시사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과 항공의 시

너지를 위해서 지역은 매력적인 관광매력물로서

의 관광상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는 관광객

의 유입을 가져오고 LCC를 통해 지역의 접근

용이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지역공항은 지역으로 유입되는 관문이자

첫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지역

공항은 지역 유입에 필수적인 교통 편의성, 이용

편의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둘째, LCC의 지

역 거점화의 경우 해당 LCC가 해당 지역을 기

반으로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를 갖

추고 상호보완적인 매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 예를 들어 제주항공이 지역공항을 거점화 하

며 제주도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수혜에

비례하여 제주항공이 갖게 되는 이익의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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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셋째, 제주도의 자연환경 기반 관광산

업 활성화는일자리가 증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역 거주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있어야 한

다(제주관광공사, 2019a). 따라서 지속적인 긍

정적 효과와 인식을 위해서 거주민의 삶의 질 그

리고 관광상품으로서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대해

숙고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LCC의 지역거점화는 코로나19

이후 항공 기업들의새로운전략으로서시사점을

갖는다.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등

의 급작스러운 계기로 인해 어려운 국면에 접어

들게 되어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기존의 LCC의

성장과 성과 언급에 한계를 갖게 될 수밖에 없

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

스는 특히관광 전 분야를크게 위축시켰다. 관광

은이동과대면접촉이대부분필연적이기때문이

다. UNWTO에 의하면 2020년 전 세계 입국자

수가 3월에는 57%의급격한감소를보였다(황해

국, 2020).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이 오히려 내국인들이 국내 여행으

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어 LCC이 국내 노선에 주

력하는계기가되었다. 따라서도서지역을포함한

지역의 매력적인 자연 경관 등을 포함한 명확한

관광매력물과 위생과 안전을 전제로 LCC의 전

략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

는다. 첫째, 지역의 관광상품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범위와 선정의 한계로 인해 도

서지역인 제주도가가진 특장점인자연환경을위

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향후 연구는 제주도가

가진 특색 있는 문화 및 숙박, 쇼핑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과 항공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후속연구 등이 진행되어 LCC

와 지역관광 연계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례연구

들을 통해 이론의 확장, 일반화에 기여하기를 희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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