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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develop and suggest ‘residents-driven and citizen-participatory restoration

procedures' for degraded ecosystems in BaigDooDaeGahn. With some concerns of current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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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d restoration approach for damaged ecosystem, the proposed procedures were designed based on

the analysis of several case studies on citizen participatory projects such as the Habitat Movement,

the Taean tidal wetland restoration effort in Korea, and some historical and innovative case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suggested procedures were considered to be a dialectical spiral model which

was consisted of two goal axis, six system elements, four developmental stages, and five restoration

steps. The new system and procedures were applied to damaged farmland areas (about 0.3 ha) on the

top of BaigDooDaeGahn, Kangneung city with participation of more than 100 local residents and a

dozen of citizen from Seoul. Both high level of possibilities and some barriers for future extended

application were identified and adopted for the final version of the proposed procedures for ecological

restoration.

Key Words：Restoration system, Participatory restoration. Spiral model of restoration.

I.서 론

백두대간은 산림자원의 보고이며 민족정기의,

상징이자 소중한 자연과 문화유산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개발과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해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현재도 광산개

발 도로개발 고랭지 채소밭 과수원 농경지 기, , , , ,

타 나지 등 많은 훼손지가 복원되지 않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높은 상태이고

환경부 이미 이를 반영한 정책이 추진되( , 2003)

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

응하여 등산객들로 인한 훼손의 심화를 예방하면

서 종주나 정복의 개념보다는 감상과 체험을 강

조하는 방식의 등산 문화가 일어나도록 몇 가지

새로운 정책도 도입하고 있다산림청( , 2008).

지금까지 주로 사용된 생태복원 접근법은 기

술공학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술공학적,

접근은 지역 생태계 복원에 있어 자연생태적 요

소만을 고려하고 지역공동체와 주민의 활동을 포

함한 사회문화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법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한계성을 지니고‘ ’, ‘ ’, ‘ ’

있다안동만 외 광의의 복원은 훼손된 지( , 2009).

역의 물리적 복원 뿐 아니라 훼손 지역의 사회‘

적 문화적 요소까지 연계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 공동체의 복원과 활성화까지도 내포’

하고 있다 즉 복원은 경관이나 지역 규모에서. ,

생태적 과정을 복원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 내에

서 복원 노력을 기울이는 것 뿐 아니라 관련된

인간 활동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홍선기 외( ,

이는 복원이 단지 기술공학적 요소만이2004),

아닌 원래의 통합적 시스템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지역의 자.

연생태계와 인간문화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동안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변화해 온 일체로서 사실상 경계를 구분하기도

어려운 총체이다1).

따라서 복원의 기술 공학적인 측면을 강조하

면서 문화적인 측면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사회적 측면까지도 함께 고려한 통합형

방식의 새로운 복원 기술을 개발적용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백두대간 훼손지역 복원 목적 측면에서,

기존의 생태계 복원에 초점을 맞춘 기술공학적

접근을 넘어 생태문화공동체의 복원을 목표로 하

1)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는 생태계와 인간공동체를 통

합하여 생태지역주의 또는 생태문(Bioregionalism)

화공동체 라고 부른다(Eco-Cultural Commun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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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합된 복원공정을 개발한다.

둘째 복원 방법 측면에서 기존의 복원이 전문,

기술자 중심적이었다면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원할 수

있는 주민주도시민참여형 체계를 제안한다- .

셋째 백두대간 훼손지 중 빈번하게 나타나는,

고랭지 채소밭에 본 복원공정을 적용 및 평가

한다.

본 논문을 통해 기존의 지역 개발 문화휴양사,

업 및 물리적 복원을 통합하면서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사회문화적 복원을 통합한 문화생태적 복원을 실

현하기 위한 새로운 공정 공법 운영관리기법의, ,

개선이 요구되며 특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접근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II.이론적 고찰

1.주요 용어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는 통합‘

적 유형화 지역준비도 훼손지 특성 주민주’, ‘ ’, ‘ ’, ‘

도시민참여형 생태복원 주민주도시민참여형- ’, ‘ -

복원시스템 주민주도시민참여형 복원공정으’, ‘ - ’

로 그 정의는 표 과 같다1 .

용어 정의

통합적 유형화

∙주민주도시민참여형 생태복원 공법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준비

도와 훼손지 특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통합적 유형을 구분함

∙지역주민 특성은 지역준비도에 따라 단계로 나뉘고3 , 훼손지 특성은 훼손 상태

에 따라 역시 단계로 나뉘며 이를 조합하여 가지 유형으로 구분3 , A, B, C 3 (A：

형 주민주도시민참여형 공법을 도입하기에 적합한 유형 형 제한요인이 있으) - , (B )

나 복원 가능한 유형 형 상당한 준비와 보완이 필요한 유형, (C )

지역준비도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주도시민참여형 생태복원을 추진할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추-

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주민간 협의체 구성 리더십의 유무강도 복원 관련‘ ’, ‘ ( )’, ‘

경험 등을 통한 척도를 지역준비도라 하며 단계로 나뉨’ ‘ ’ , 3

훼손지 특성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고 다수의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복원 공법

을 도입하기 위해 사전에 경사도 토양 상태 오염 여부 등 훼손지의 장소적 특성, ,

을 조사하여 주민주도시민참여형 공법을 적용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단- 3

계로 나뉨

주민주도-

시민참여형 생태복원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함에 있어 그 지역의 주민이 복원사업을 준비주도하고 지․
역과 주변의 시민들이 복원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생태계와 공동체의 동시 복원,

참여한 시민들의 보람과 만족감 양질의 복원 목표 달성 및 지역 소득 증대를 동,

시에 추구하는 복원

주민주도-

시민참여형 복원시스템

∙주민주도시민참여형 복원을 준비 실행 평가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 , ,

소들 사이의 상호작용 체계를 일컫는 용어로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나,

요소 사이의 상대적 중요성과 기능은 훼손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황조

사 단계에서 이러한 대상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본 연구에서는 복원공법 인적 자원 재원 의사소통체계 제도 프로그램을 핵심요, , , , ,

소로 선정하였으며 이 여섯 가지 요소를 복원시스템 상호작용 요소라고 칭함, ‘ ’

주민주도

-

시민참여형 복원공정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지역 주민들이 복원 과정을 준비하고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참여하여 복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복원의 질 유지 안전성 제고 예산 등, ,

을 고려한 복원 공법의 재설계와 이를 적용하기 위한 신 공정의 개발이 필요하( )新

며 이를 통칭하여 주민주도시민참여형 복원 공정이라 함, -

표 연구 주요용어 정리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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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외 사례분석․
본 연구는 백두대간이라는 대규모 훼손지를 물

리적 사회적으로 복원함에 있어 주민주도시민, -

참여형 생태복원 공정을 도입하고자 하며 시사,

점을 얻을 수 있었던 국내외 사례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1)국내 사례
(1)해비타트 운동(Habitat)
해비타트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본부는 과도( )

한 주거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어 자립의 희망을 심어줌으

로써 사회와 국가의 공익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

진 운동 조직이다.
2)

기존의 건축공정에 비하여 공정 과정을 세분

화하고 공정 기간과 도구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형하였으며 설계 단계부터 참여자 안,

전을 고려하였고
3)
건설기간이 길지만 건축비가

저렴하다
4)
해비타트 운동이 주민주도시민참여. -

형 생태복원에 대해 갖는 시사점은 표 와 같다2 .

2)이 운동이 지원하는 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자립하고

자 하는 의지와 최소한의 능력이 필요하고 건축현,

장에 참여해야하며 회전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땅값을 제외한 순수한 건축비만을 산정하여 년15

이상 무이자로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표.

적인 프로그램은 한국번개건축 사랑의 집 고치기, ,

여성의 집짓기 해비타트 대학 동아리 일반인 대상, ,

의 전문 건축학교 목조건축학교 등이 있다, .

3)예를 들어 배수와 조망이 좋은 지붕 각도를 고려하

는 것을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붕

각도로 설계한다 또한 공정별 안전관리의 상세 지.

침을 적용하여 참여자들의 안전도를 높인다.

4)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동안 숙박비와 식비를 스

스로 부담하고 인건비를 받지 않는다.

영역 주요내용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

지속적인 참여 이유 명확한 동기 부여 성취감 자신의 성과가 가시∙ ① ② ：

적임 육체노동의 즐거움③

양질의 서비스 다수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정을 잘 세분화하고 적당하∙ ①

게 배분하는 것 행사 기간 동안 건축 작업 외 참여 프로그램 기획진행/②

친목도모 등( )

해비타트식 건축

공정 개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축 공정을 변형∙

일감을 만들어서 배분하는 것이 핵심 노하우 일 소요될 일을 일에(ex. 1 5∙

나누어하기 분리수거통 만들기 못 줍기 담당자 등, , )

다양한 참여자 층위를

지속적으로 발굴

미래 수요를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 층위 계발∙

성별과 전문적 기술의 여부에 따른 참여기회와 프로그램의 다양화∙

다양한 교육활동과 연결된 통합 프로그램 개발적용∙ ․
다차원의 조직 운영

지부 국가 본부 국제 본부로 이어지는 다차원의 조직이 존재∙ → →

지부와 본부의 운영과 평가를 위한 국제적 내부적 지침이 존재,∙

체계적인 현장 조직

자원봉사자 의crew leader house leader building leader site leader∙ → → → →

명확한 역할 분담

작업공정과 안전관리를 위한 상세 매뉴얼 존재∙

다양한 네트워크의 활용
대학생 동아리 생성을 통해 사업의 확대와 지원 확보∙

지역별조직복지원 민간 교육기관 등과 연계( , )∙

지도자 양성 건축학교 운영
단체의 조직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가 과정 교육 개설∙

현장 리더 발굴의 로 활용pool∙

표 주민주도 시민참여형 생태복원을 위한 해비타트 운동 시사점2. - (Habit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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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태안 해양오염 복구 사례
년 월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2007 12

로 환경생태계 파괴 및 지역경제의 붕괴 지역주,

민의 피해 등 심각한 상황이 보도됨에 따라 방제

작업에 전 국민적 자원봉사활동이 전개되었다.5)

정부와 한국위원회는 태안국제환UNEP 2008

경포럼을 개최하고 환경생태 복원과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하여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한 태안환‘

경선언문을 선포하였다 그 안에는 일곱 가지의’ .

제안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제안,

하고자 하는 주민주도시민참여형 복원과 연관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6).

태안 복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성숙

된 시민참여는 사회적으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첫째 해양환경의 회복으로 년 발생한 씨프, , 1995

5)행정안전부 추산 약 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해120

양오염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 기름제거 활동에 참여

하였다.

6)첫째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 방제 전문가 자원봉사의 기능을 분담하고 효, ,

율적인 방제활동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훼손지의 자연 생태 조사 및 복원에 관한 정보,

를 공유하고 그 정보는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셋째 환경사고 예방과 복원 및 자연적인위적 재, ․
난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은 장려되어야 하고,

이 가치는 국가적국제적 활동으로서 강조되어야․
한다.

넷째 피해주민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배보상은, ․ ․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기관의 우,

선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사회, ․
적 영향을 조사하고 상호 신뢰 수준이 회복될 수 있

도록 한다 이를 반영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지.

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으로서 공,

공부문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련 특별법

에서 정한 특정사업을 포괄적적극적으로 운용하․
여야 한다고 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각종 지원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 ․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일곱째 국제적 공조 및 협력 강화로서 환경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제적 공조 및 협력 강화를 통한

생태계 보전과 복원 노력이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린스호 사고 때보다 방제작업이 빠르게 추진되어

비교적 생태계 복원의 빠른 향상을 기대할 수 있

게 되었다 둘째 국민 스스로의 힘을 통해 오염. ,

된 환경 복원함으로서 성숙된 국민의식과 선진화

된 봉사문화를 형성하였다 셋째 태안 수산물. , ‘

사주기 운동 태안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등 지’, ‘ ’

속적인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서 지

역 자립도의 증진시켰다.

2)국외 사례
(1)일본 아시오 광산 지역 복원
일본 아시오 마을은 지역주민 주도하에 폐광

산을 산림으로 복원한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년 발족된 아시오에 녹지를 키우는. 1996 ‘

회 는 아시오 구리광산의 제( )’足尾 綠 育 會に を てる

련 과정에 나오는 오염물 등에 의해 황폐해진 인

근 산 중 를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3,500ha 2.5ha

하기 위해 와타라세강 유역의 다양한 단체와타(

라세강연구회 와타라세강 연어방사회 다나카, ,

쇼죠 대학 발네이쳐 라이프 와타라세강협회가, , )

활동을 시작하였다 제 회 식목행사에는 약. 1 160

명의 참가자가 개의 묘목을 심었고 참가자는100 ,

해마다 증가하여 년 봄 식목행사에는 총2008

명이 본의 묘목을 심는 행사로 성장하1,550 5,100

였으며 현재 아시오 마을에서 많은 사람이 참가,

하는 큰 행사로 발전하였다.

일본 공해의 시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시오‘ ’

광독사건과 환경파괴 복원을 모두 배울 수 있는,

장소로 체험학습에 적합한 곳으로 아시오 광산,

지역의 녹화가 안정되기까지는 향후 년 이상100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많은 이들에게 홍보하,

고 훼손된 자연을 장기적으로 회복하는 프로젝트

이다 봄 식목행사 여름 풀베기 행사 아시오 그. , ,

린 포럼 가을 관찰회 체험 식목회 등을 통한 일, ,

반 시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7)

7)아시오 광산지역 산림복원을 위한 수목 식재는 단계

및 상황에 따라 인력에 의한 방법 헬리콥터에 의‘ ’, ‘

한 방법 인력과 헬리콥터 혼합방법으로 이루어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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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PRESENCE
는 생태복원교육Lambert(1999) (restoration edu-

분야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패러다임의 변cation)

화로 생태복원을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학제간으로 바라보게 된 점을 지적한다 이.

와 함께 생태복원 과정에 지역주민이나 학생 등

이 참여하는 복원기반 교육 프로그램(restoration-

다 비영리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식수체험활동을.

비롯한 복원작업을 통해 현재까지 쿠조 강과(Kuzo)

아소 강 주변 산림의 약 를 복원하였다(Aso) 50% .

년 황폐화된 지역 중 일부를 관찰구역으로2003~04

지정하여 산림보전 활동을 실시하지 않고 자연적 변

화를 관찰하고 있다 훼손된 지역의 현황을 지속적.

으로 관찰하고 토양과 자연환경 등의 자료를 수집하

며 사진촬영을 통해 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의 사례가 늘어나게 되based education programs)

었다 이러한 변화는 복원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려는 생태복원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Temperton, 2007; Miller and Hobbs,

2007).

재단에의해추진된World Heritage PRESENCE

(Participatory Restoration of Ecosystem Services

and Natural Capital) 프로젝트는 복원활동의 결

과를 사회경제적 측면과 생태적 측면에서 모니

터링하여 경관의 복원 뿐 아니라 지역민의 생활

도 복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지역의 생물종.

다양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먼저 참여형 농촌

평가와 지도제작 방식을 지역주민들에게 교육

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식과 정

프로그램 내용

프레시디오 트러스트

의(Presidio Trust)

복원 프로그램

프레시디오 공원 지킴이 프로그램 과 프레시(Presidio Park Stewards Program)∙

디오 자생식물 양묘 프로그램 을 통해 생태복원(Presidio Native Plant Nursery)

과 교육을 결합하고 있음

수천명의 시민들이 생태복원 과정에 자원봉사자로 참여 씨앗 모으기 모종,∙ ：

심기 잡초 제거 복원 결과 모니터링 등, ,

서식처 복원을 지원하고 공원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며 시민들이 지속가능성,∙

과 생태복원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의The Bay Institute

유역 복원

STRAW(Students and Teachers Restoring a Watershed)∙ ：

-프리초프 카프라가 참여하는 생태문해력센터 와 지역(Center for Ecoliteracy)

단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기반 복원 프로젝트로 학생들이 주민이나

교사와 함께 유역복원과정에 참여하며 학습함

- 년 시작한 는 이 지역의 초등학교 학년생들이 멸종위1998 STRAW project 4

기 야생새우 보호를 위해 시작한 작은 활동에서 출발함 학생들의 활동을.

지켜본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여개 소하천 유역 복원으로 확대되었200

고 현재까지 여명이 참여하여 여 그루의 자생식물을 식재함12,000 23,000

식물원의Flagstaff

자생식물 복원

미국 애리조나주 식물원의 자생식물 복원 프로젝트로 생태복원과Flagstaff∙

생태교육 프로그램이 결합한 방식임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였던 대평원지역에 인간의 간섭으로 번식력이 강한∙

외래식물 좀참새귀리이 유입되어 생물다양성이 줄었고 이(smooth brome ) ,：

에 식물원 소속의 과학자들과 학생지역주민들이 원래의 자생식물Flagstaff ․
목초지로 복원하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를 개 구역으로 나누어 다음2.5ha 144

의 다섯 가지 기법을 무작위로 적용하여 효과적인 복원 방법을 확인 유기：①

제초제를 이용한 제거 수작업으로 제거 을 이용한, , weed barrier fabric② ③

제거 씨뿌리기 모종 심기 년 동안 여명의 중고생대학생 및 지, , . 2 1,600④ ⑤ ․
역주민이 새로 심을 자생식물의 씨를 수거하여 파종하였고 각 복원 기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도 참여하였음

표 참여형 복원 과정과 결합한 생태교육 프로그램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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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활용하였다 지역주민들은 교육을 통해 사.

후 모니터링 과정에도 참여하게 된다(Kerley et

이와 같이 참여형 복원과정과 결합al., 1995).

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의 예를 살펴보면 표 과3

같다.

3.생태교육과 관광을 통한 참여형 생태복원
1)복원계획 단계별 시민 및 주민 참여
지역공동체 차원의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초

기단계부터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지역단위의 문

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비전과 실천목표를 설정해

나간다 주민은 지역에 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서 지역에 적합하고 지속적일 수 있는

복원 시스템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복원시스템 설

정의 전체 과정 특히 계획수립의 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에 기초한 상향식 진행방식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참여를 위한 상향식 주민주도형으로

서 훼손지 복원사업구상 및 목표 설정은 주민조‘

직구성단계주민네트워크 형성 지역자원 발굴( )’, ‘

단계 지역 비전계획안 작성단계의 세 가지 단’, ‘ ’

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인 주민조직구성단계는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각각의 역할과

의무를 정립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의 참여.

방법으로는 활동주간을 지정하여 특정주제를 집

중적으로 다룸으로서 주민참여의 분위기를 조성

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두 번째 단계는 지역자원발굴단계로 현재 지

역이 처한 문제점과 위험요소 지역 어메니티,

자원 등 지역의 장단점과 기회요소를(amenity)

찾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우선 지역의 문제.

가 무엇인지에 관한 명확한 문제인식이 이루어져

야 하며 지역의 개성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지역 어메니티 자원을 발.

굴할 때 최대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 전문가 및 공무원과 함께 지역

자원을 발굴하도록 한다.

마지막 단계는 지역의 비전계획안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지역 현황조사와 분석 등을 통. SWOT

해서 지역의 강점과 약점 위협요소와 기회요소,

를 파악하고 향후 비전을 도출해야 한다.

공정

단계

단계1.

환경분석

단계2.

복원목표설정

단계3.

시공준비

단계4.

시공

단계5.

평가관리

복원

활동

현장조사∙

식생분석∙

기후환경분석∙

대상지평가∙

주제도모델 정의/∙

복원법 선정∙

복원 설계∙

식물종 선정∙

∙종자식물대량확보/

종자처리법 선정∙

식물 대량증식∙

시공법 선정∙

대상지 토양정비∙

기초보호공사∙

조성물 제조∙

시공∙

식생분석∙

생태천이분석∙

결과/Feed Back∙

보완관리/∙

지역

주민

방문객

참여

사례

호로나이광산◦

세끼가의 숲을◦

가꾸는 모임

요쯔카이도◦

자연 동호회

사쿠라◦

사토야마 클럽

當士宮◦

自然觀察會

참매가 사는 숲◦

트러스트

當士宮◦

自然觀察會

아시오에 녹지를◦

키우는 회

사꾸라 사또야마◦

클럽

사꾸라 사또야마◦

클럽

환경창조사NPO◦

이와미긴잔◦

히로시마◦ 사람과

나무의 모임

호로나이광산◦

브리타니아광산◦

호소쿠라광산◦

몽소광산◦

그림 생태복원 공정 단계별 지역주민 및 방문객 참여사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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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복원공정 단계별 시민 및 주민 참여
훼손지 복원공정에는 전문가 및 지역주민 방,

문객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가능하다 복원공.

정에 따른 지역주민 및 방문객 참여는 복원에 지

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실행

함으로써 사업자 주도적인 단기 복원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복원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이러한 복원과정의 지역주민 및 방문객 참여

는 복원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단체를 구

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와 개인의 참여가 있을 수

있으며 크게는 생태복원의 전체적인 계획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작게는 생태복원 공정에 참여하는

것 참여대상 및 기간에 따라 지역주민이 지속적,

으로 참여하는 것과 외부인 행사방식의 간헐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분석 복원목표설정 시공준비 시공 평가‘ - - - -

관리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생태복원공정의 단’

계별로 지역주민 및 방문객 참여 사례 중 대표적

사례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과 같으며 구체적인1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쿠라 사토야마 클럽( )佐倉里山クラブ：

년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발족하여 현재1997

도시공원의 일부분인 휴경지 에 조성된 비오1ha

톱 과 의 사유지 수림을 관리하는 단체(biotop) 3ha

로서 시민자원봉사자가 세부적인 관리 내용을,

계획하고 지자체가 전문 업자에게 위탁한다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 환경창조사NPO ( )環境創造舍： 년 규슈2002

대학의 학생 명이 모여 프로젝트팀을 결성 활5 ,

동을 시작하였다.

∙몽소광산(Ecomusee Le Creusot, Mont ceau-

les-Mines)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석탄을 사용한：

제철시설에 석탄을 공급했던 광산촌으로 년, 1970

대의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이 지역 산업시설의

침체기가 왔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광부출신,

의 주민 여명이 모여 브르고뉴40 지(Bourgogne)

방 르 크뢰조와 몽소광산 두 마을에 약 의500㎢

면적의 에코뮤지엄 을 설립하였다(eco-museum) .

4.시사점
이론적 고찰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비타트 운동 및 태안 해양 오염 복구

사례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 복원에 대

한 적극적인 자세를 반영하며 이는 훼손된 지,

역에 대한 이해와 복원 기회를 제공할 경우 국

내에서도 참여형 생태복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독사건으로 인한 산지 오염의 복원 사례인

일본 아시오 광산 사례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원을 지향하는 주민주도시민참여형 생태복원-

공정의 직접적 예시이다.

프로젝트 식물원 자생PRESENCE , Flagstaff

식물 복원 사례 등은 주민이 지니고 있는 지역

이해도를 활용할 경우 복원 효과가 증대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사쿠라 사토야마 클럽. , NPO

환경창조사 등 지속적인 복원을 위해서는 일부

전문가들의 일시적인 관리 외에도 지역과 접근

성이 높은 지역민의 역할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론적 고찰을 통해 주민주도시민-

참여형 생태복원의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었다.

III.연구 결과

1.주민주도 시민참여형 생태복원의 차별성-
본 장에서는 실제 백두대간 훼손지에 주민주

도시민참여형 생태복원을 적용한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훼손지의 생태적인 복원을 위해 생태복원계획

을 추진하는 과정은 대상지의 여건분석현황조․
사평가 등을 통하여 복원 목적을 설정하고 복,․
원목표에 부합되는 복원공법의 선정과 주변 환경

과 조화를 이루는 식물종을 선정하여 복원공사를

시행하며 복원공사 시행 후 사후 모니터링을 통

한 피드백과정을 거쳐야 한다표 참조(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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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기존의 복원 공정 내용 주민주도시민참여형 생태복원 공정-

1

단계

대상 지역의 여건 분석▸ 복원협의체의 구성▸
주변지역과 대상지역에 관한 기존계획의 파악∙
대상지역의 자연 문화적 특성은 광역적 자연,∙
성 맥락의 연계성 파악
복원을 위한 필요 정책 요건의 도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지역 주민 관점에서 여건 분석 병행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및 파트너십 구축∙

↧

2

단계

부지 현황 조사 및 평가▸ 현황 조사 및 평가▸
생태계 구조와 기능의 파악∙

-주변지역 생태계 유형
-인접지역의 서식처
대상지 물리적 조건- ：지형 토양유형 배수, ,

특성
서식처 형태 특성 조건 접근도로 인공구조- , , - ,

물과 인간의 이용
인간의 접근과 영향∙
생태계의 중요성 평가∙

-생태적 연령 자생종 서식처의 크기 연속성, , , ,

빈도 다양성 등,

지역준비도와 훼손지 특성으로 유형화∙
주민주도시민참여형 시스템 요소별 평가-∙

-복원공법 도입 가능한 공법 검토：
-인적 자원 주민 역량 평가 및 분석：
-재원 복원 사업 추진 예산：
-의사소통체계 지역 파트너십 구축 정도：
-제도 법제적 기반 기회요인,：
-프로그램 주민의 준비와 시민 참여 가능성：
생태계 현황에 대하여 기존의 부지 현황 조사∙

↧

3

단계

복원 목표의 설정▸ 복원 목표의 설정▸
일반적 고려사항∙
여러 조건의 시사성∙
복원여건과 장점의 수립∙
현실성 있는 복원 목적의 수립∙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복원목표 설정∙
-복원 이후의 활용 방안을 함께 고려
지역주민들에게 단기적인 이익과 중장기적인 지∙
속가능성의 균형이 중요
생태계 복원 주민 소득증대 참가 시민들의 의미, ,∙
찾기 활동이 통합되도록 설정

↧

4

단계

세부복원 계획의 작성▸ 생태교육관광복원의 실행 준비▸ ․ ․

복원지역의 물리적 배치∙
중요 서식처 보호∙
훼손된 서식처의 복원을 위한 세부 복원계획∙
의 작성

핵심 컨셉 도출∙
참가 주체의 역할 분담∙

-지역 주민 참가 시민 지원하는 전문가 그룹 사, ,

이의 역할 분담 상세화
참여형 복원공정의 선정 및 재설계∙

-대상지의특성을고려하고복원목표를달성할수
있도록 주민주도시민참여형 복원 공정을 설계-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복원 공법과 절차를 재설계 및 보완

시민 참여를 위한 도입 프로그램의 설정∙

↧

5

단계

실행 관리 모니터링의 실시, ,▸ 실행 평가 및 보완,▸
복원계획의 수행 시공-∙
관리계획 수립∙

-단기관리 서식처가 조성되는 동안：
장기관리 서식처가 운영되거나 유지관리하- ：
기 위하여 필요한 주기적 관리

모니터링∙

복원 과정에 참가할 시민 모집∙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 참여 유도
-참가자 집단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도입
복원 활동 시행∙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적용∙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복원 목표 달성 수준에 대한 평가∙

표 자연환경복원계획의 과정에 따른 주민주도 시민참여형 생태복원공정의 특징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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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에 사용되는 녹화공법은 비탈면녹화 기초

공법 비탈면보호 녹화공법 식생관리공법 등으, ,

로 구분된다.

2.주민주도 시민참여형 생태복원 공정의 단계-
별 적용 및 검토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안반데기에서 시범적용

한 주민주도시민참여형 복원공정의 단계와 내용-

은 다음과 같다.

1)복원협의체의 구성
본 단계에서는 주민주도시민참여형 복원추진-

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시도하였다 지역의 정부.

기관 산업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언론계 등이, , , ,

함께 참여하여 복원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

의하기 위해 지역 리더 양성을 위한 워크샵을 개

최하였다 주민참여를 통한 생태복원 선도 시범. ‘

사업 적용 워크샵을 통해 백두대간 복원의 필요’

성을 공유하고 복원을 위한 협의체계에 대한 교

육을 진행하였다 지역주민과 시민이 참여하는.

자연환경 및 식생조사 교육을 위하여 주민주도-

시민참여형 생태복원 공정을 소개하고 지역리,

더 양성을 위해 기획 실행되었다 복원 대상지, .

및 인근 지역의 관광자원 목록 작성 및 일부 지

역을 답사하고 라파즈한라시멘트 옥계광산을,

답사하여 복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유

발시킬 수 있는 생태관광 답사 코스로서의 타당

성을 평가하였으며 지역의 주요 문화역사자원을

파악하였다.

2)복원목표설정
먼저 복원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에게 복원

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를 이해시키기 위해 백두

대간의 생태계를 대상으로 훼손 실태 및 복원과

복구 등 다양한 수준에 대해서 학습하고 실제 복,

원된 지역 방문을 통하여 적절한 목표에 대한 생

각 넓히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기반을 다.

진 후 복원 목표 설정을 위한 주민전문가 워크․

샵을 실시하였다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훼손지.

및 복원지 탐방을 실시하여 복원 목표를 공유하

고 복원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생태교육생태, ․
관광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였다.

3)실행준비
복원 공정 재설계의 일환으로 복원 과정을 준

비하기 위해 생태복원 전문가와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복원 공법에 대해 논의

하고 신갈나무 묘목 식재와 도토리 파종을 겸하

기로 한 후 복원에 사용될 신갈나무 묘목을 확보,

하고 인근지역강릉 어린이청소년들과 함께( ) ․
도토리 개를 채취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10,000 .

또한 고산지역에 심을 수 있는 다양한 묘목을 확,

보하기 위해 지역 산림청과 협의하였다 복원에.

활용할 종자채취 시 지역 어린이들에게 백두대간

훼손현황 및 복원 필요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

시하여 백두대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후속 프

로그램에 대한 재참여 의지를 높였다 이 과정 후.

인근 훼손지 및 관광지와 연계하여 생태관광 및

생태교육을 결합한 생태복원을 준비하였다.

4)실행
실행 단계에서는 복원 프로그램 실행나무 심(

기 활동 등하였다 강릉 지역 주민과 서울 시민) .

들이 참여하여 식재 지역을 개 구역으로 나누어5

참나무과 묘목 종 그루를 식재하고 도( ) 5 , 2,100科

토리 개를 파종하였고 나무 심기 전에 수10,000 ,

종과 묘목 식재방법 종자 파종방법에 대한 교육,

을 진행하였다 나무심기와 연계한 생태복원 이.

해 교육백두대간 환경퀴즈 등을 실시하여 당일( )

진행한 복원 활동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

켰다 복원과정의 실행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주.

변 역사문화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
복원 프로그램에 재방문 가능성을 높였다.

5)평가 및 보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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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민주도시민참여형 복원 활동의 가능성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면.

담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활동가들의 평가

를 청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의 경,

우 참여형 복원의 의미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부

족하여 시민들이 일반적인 복원과의 차이점을 느

복원 단계 현황분석 목표설정 실행준비 실행 평가 및 보완

연구

진행단계

현황 분석 및 공감대 형성

복원협의체 구성

복원 목표 설정

지역 리더 양성

복원 공정 설계

복원 실행 준비

복원 프로그램 실행

나무 심기 활동 등( )

평가 및 모니터링

생태복원 공정

수정

참여주제

(Theme)

주민과함께하는안반데기

백두대간 알아가기( )

안반데기 복원을

위한 생각 나누기

안반데기 복원의

씨앗 찾기

안반데기 푸르게

가꾸기

안반데기 푸르게

지켜주기

생태복원과의

연계

대상지 환경 분석

-안반데기 지역 답사

-라파즈한라시멘트

옥계광산 답사

-지역 자생식물 등 지역

환경 논의

복원목표 설정

-생태복원 실습

-실제 복원된 지역

방문을 통한 목표

설정

종자 및 묘목 확보

-참나무과 도토리

개 채취10,000

-고산지역 복원에

적합한 묘목 확보

토양정비수목식재/

-참나무과를 비롯한

묘목 종5

그루식재도2,100 /

토리 개파종10,000

모니터링

생태교육과의

연계

지역주민과 시민을 위한

자연환경및식생조사교육

참여형 생태복원 소개

- 주민참여를 통한 생태‘

복원 선도 시범 사업

적용 워크샵을 통해’

백두대간 복원의 필요성

공유

-복원을 위한 협의체계에

대해 교육

복원목표설정위한

주민전문가 워크샵/

-백두대간에 관한

교육

-주민주도시민참여-

형 생태복원 공정

-백두대간 복원

지향점 논의

-주민주도 시민참여-

형 생태복원 공정

프로그램개발참여

복원에활용할종자

채취에어린이청소/

년 참여 교육

-백두대간 환경

퀴즈골든벨( )

-도토리종자에( )

관한 교육

-도토리 채취 및

파종에 대한 방법

교육

-도토리를 활용한

교육및놀이활동

나무심기와 연계한

생태복원 이해 교육

-백두대간 환경

퀴즈골든벨( )

-묘목 식재 및 종자

파종 방법 교육

-참나무과 식물교육

-백두대간 복원

필요성 및 고랭지

채소밭에 대한

교육

조성된 식생

분석과 생태

모니터링 교육

-모니터링을

통한 생태교육

-식생의

생장과정 관찰

생태관광과의

연계

복원 대상지 및 인근

지역의 관광자원 확보

-라파즈한라시멘트

옥계광산 등 탐방

훼손지 및 복원지

탐방을 통한 복원

목표 설정

-지역주민과

논의를 통한 관광

요인 분석

-지역식당을 통한

향토음식 제공

-라파즈한라시멘트

옥계광산 답사

- 지역숙박시설

이용을 통한 지역

주민 소득창출

인근 훼손지 및

관광지와 연계한

생태복원준비과정

-도토리를 이용한

먹거리 조사

-지역식당의 향토

음식 제공

-노추산 방문 코스

개발

생태복원 전 과정

체험 주변 역사, /

문화자연 관광/

프로그램 적용

-라파즈한라시멘트

옥계 광산 답사

-식재활동을 이용한

관광

-지역식당 이용한

토속음식

-지역숙박시설 이용

통해 지역민 소득

창출

진행 단계복원(

전후 활용한)

관광 코스 개발

-모니터링을

대상지 방문을

통한 생태관광

복원 전후의-

전경을 관광

자원화 함

본 연구 내

주요

프로그램

백두대간 복원추진협의회

및 주민주도시민참여형-

생태복원 방식 제안

년 월(2009 5 )

백두대간숲 지킴이

양성 교육 실시

년 월(2009 6 )

주민주도시민참형-

도토리 줍기 행사

복원재료 확보(

프로그램 운영,

년 월2009 9 )

주민주도시민참여형-

백두대간 생태복원

년 월(2009 10 )

복원지 답사 및

평가

년 월(2009 12 )

표 주민주도 시민참여형 복원공정의 단계별 적용 내용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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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생태교육 측면에서 고랭지 채소밭을 경작하는

지역 주민의 참여는 저조하였고 주로 강릉 지역,

에서 활동하는 숲해설가들 중심으로 진행되었

다 참여형 복원 모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숲.

해설과 복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양성된 지역

주민의 수가 매우 적은 초기 단계에서 외부 전

문가의 안내와 사례 만들기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수십명 수준의 시민들이 지속.

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명의 지역 주민 해1-2

설가로 감당이 되지만 본 연구는 백 여 명이 참,

여하는 대규모 식재행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강릉 지역에 거주하면서 동시에 복원 해설가 교

육을 받은 인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

해 앞으로 지역 주민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지,

속적인 지도자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니터링은 년 월 식재된 지역을 방문2009 12

하여 활착 상태를 차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1 ,

향후 차 방문하여 식생의 생장과정을 관찰하고2

수종별 식재 지역별로 묘목과 종자의 성장 상태,

비교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모.

니터링 과정에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참여시켜 모

니터링 과정을 통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다.

진행 단계복원 전후를 활용한 관광 코스 개( )

발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모니터링 활동을 생태,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복,

원 전후의 전경을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에 대하

논의하였다 최근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산길 등. ,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안반데‘ ’

기 지역의 차별화된 경관을 걷기 코스로 개발하

고자 안반데기 하늘길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 ’

시하였다.

본 일련의 과정을 간략히 하면 표 와 같다5 .

3.수정 및 보완
실행 준비를 위해 도토리와 신갈나무 묘목을

확보하고 서울과 강릉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공정에 따라 복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도토리 채집과정을 사전 준비하기 위하

여 년 월 일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적용2009 9 25

을 하고 백두대간 골든벨 문제도 개발하였다 개, .

발한 문제 중 도토리 채집 활동 행사에는 시간

제약으로 인해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고 본 식재

행사 때 적용하였다 도토리 채취는 년 월. 2009 9

일 서울에서 참가한 여명의 성인과 강릉 지27 10

역 어린이 약 여명이 참가하여 진행되었고 최10 ,

종적으로 약 만개의 도토리를 확보하였다 도토1 .

리를 냉장보관 하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

을 받았으나 보관을 맡은 지역주민에게 전달되,

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도토리의 일부가

발아하였다 그러나 발아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

상되는 도토리를 사전 선별하여 제거하고 파종한

결과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발아활착한 것으로․
모니터링 되었다.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향후 참가자를 모집 시 가장 큰 잠재.

집단인 서울경기지역 참가자를 대상으로 박1․
일 시범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며 활동으로는2 ,

묘목 나르기 도토리 고르기 훼손지 탐방 등이, ,

포함되었다.

강릉 지역 참가자를 대상으로는 당일 프로그

램이 적용되었다 고산 지역이고 기온이 낮아 화.

장실식사 등의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 적용 시․
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주민주도시. -

민참여형 복원 시스템의 여섯 가지 구성요소별로

평가 및 유의점을 정리하면 표 과 같다6 .

주민주도시민참여형 복원행사의 과정 및 이-

후에 참가자 평가를 실시하였다 약 명의 참가. 50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

램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평가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무심기 행사 이후 약 여명의 참가자를 대10

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개



주민주도시민참여형 생태복원 공정- 13

표 시범적용 및 평가 결과6. .

인적자원

-자연학교와 식당 활용

-지역주민 참여 한계

-지킴이 활동 확대 필요

-보존회와의 역할 분담

의사소통

-지역 시민단체 리더의 역할 큼

-협의체 원만하게 구성

-서울과 강릉 사이의 거리 문제

-사전조율 모임 바람직

-지역 농민과의 다소 갈등 발생

제도

-효과적인 토지 매입 방안이 필요함

-단기 복원계획 확인하여 산림청과 공동

작업 추진

-강릉시 사업으로 확대

재원
-회원 참가비 문제

-서울참가자 적정 수준

복원공법

-도토리 냉장처리 문제

-도토리 채취시기 늦음

-식재시기 다소 늦음

-주변 농지와의 충돌 완화 방법 필요

-신갈나무 묘목 재배지와 식재지 거리

-참가자들의 자체적인 식수활동의 결과

프로그램

-프로그램 단기 조정 최소화

-강릉 지역 참가자 프로그램이 부족

-고산지역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보충

발과 운영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이 과정,

에서 설문조사에서 얻을 수 없었던 심도 있는 의

견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평가와 모니터링에.

있어 다양한 방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운영진들 간의 프로그램 평가 결과 다양한 집,

단의 참가자를 모집하였기 때문에 사업배경 및

복원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부족한 경우

일부 기존 나무 심기 행사와의 차이를 충분히 이

해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는 참가자들의 인.

식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협의,

체 활동 강화 등 기관별 실무자 사이의 의사소통

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특히 서울 지역 참가자들이 단기간. ,

에 해소하기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방대하였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등

부담 요소가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사전사후, ․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IV.결론 및 제안
1.생태복원 공정의 순환적 발전 모델
1)명칭
전문가와 장비에 의존하는 물리적 기계공학적,

복원공정으로부터 주민들이 주도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생태공동체의 복원공정으로 전환

하기 위하여 년간의 연구 및 적용 과정을 거쳤3

고 다음과 같은 새로운 모델을 구상하였다 본 연.

구를 통하여 제안하는 새로운 복원 공정의 명칭

은 주민주도시민참여형 생태복원을 위한 순환‘ -

적 발전 모델이다’ .

2)구성 요소
순환적 발전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는 표 과7

같이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축들은 역4 ,

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이 축들 사이의 상호작.

용 방식은 앞으로 반복적인 적용과 평가 과정을

통하여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목표달성축은 주민주도시민참여형 복원이 궁-

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나타내며 이 순환 모,

델을 회전시켜 작동하게 하는 이념적 원동력이

다 그 지역의 생태계와 문화공동체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변해가도록 하

며 그 목표 달성 여부를 꾸준하게 평가하고 의사,

결정의 준거가 되도록 한다.

상호작용축은 전체 모델의 토대가 되는 축으

로서 주민주도시민참여형 복원활동을 가능하게, -

하는 상호작용 요소들인 프로그램 의사소통체,

계 인적 자원 제도 재원 공법이 복원공정이나, , , ,

발전단계마다 갖게 되는 중요성과 역할이 달라짐

을 의미한다.

발전단계축은 복원체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확장되는 축으로서 경험이 축적되고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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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들 사이의 신뢰가 쌓이고 공법이 고도화 정,

교화 되면서 도입발전실행지속의 단계를 거쳐- - -

진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복원공정축은 개별 복원 대상지를 실질적으로

복원하는 과정과 단계를 반영하며 현황분석목, -

표 설정실행준비실행평가 및 보완의 과정이- - -

대체로 년 또는 일부 몇 개월을 주기로 반복적1

으로 진행된다.

3)특징
이 모델은 방향성을 갖고 진화한다 진화의.

방향은 훼손된 생태계와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동시 복원이라는 목표를 향한다 복원과정에 참.

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이 목표와 방향성을 공

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다 본 모델은 주.

민주도시민참여형 복원시스템을 구성하는 가- 6

지 요소의 상호작용이 복원과정의 바탕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생태복원의 추진전략이나 생.

태복원을 위한 생태교육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와 관계자들의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하는

모델로서 초기 단계에는 외부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나 점차 내부 리더십의 역할이 강조된다.

시민들이 생태 복원에 참여하는 활동이 가능하

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사전 준비와 다양한

활동의 개발이 중요하며 지역주민시민전문가- -

등 다양한 주체를 연결하는 구심점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다.

그림 생태복원 공정의 순환적 발전 모형2. .

2.제안
본 연구는 기존의 복원 목표 측면에서 생태계

복원에서 문화생태적 공동체의 복원으로 확장하

고 복원 방법 측면에서 기술공학적 복원공정과,

달리 주민주도시민참여전문가지원의 파트너형- -

복원공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생태복원은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위험하고 전

문성이 필요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질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주민주도시민참여, - -

전문가지원의 파트너형 접근이 필요하면서도 극

복해야 할 장벽들이 적지 않다.

본 연구를 통한 시범적용과정에서는 주민주도

의 일부를 연구진이 전문가 지원 방식을 통해 실

구성 요소 내 용 비고

목표달성 축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복원 개 요소2

상호작용 축 프로그램 의사소통체계 인적 자원 제도 재원 공법, , , , , 개 요소6

발전단계 축 도입발전실행지속- - - 단계4

복원공정 축 현황분석목표 설정실행준비실행평가 및 보완- - - - 단계5

표 주민주도 시민참여형 생태복원을 위한 순환적 발전 모델의 구성요소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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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했지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기도 했으며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논,

의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주민주도시민참여형 생태복원의 효과를, -

검증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민.

주도시민참여형 생태복원은 기존의 복원 방식과-

달리 장기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생태복원이 추구하는 질 높은 복

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주.

도시민참여형 생태복원은 유사한 훼손을 경험한-

타 지역 사람들에게 새로운 학습형 복원체험 기

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는데도 기여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이 주도하면서 시민들에.

게 생태복원 과정에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경우 지

역주민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시민참여 생태복원

프로그램을 통해 원활한 시민 참여가 기대되며

이는 기존의 종주 위주의 등산문화를 생산적인

탐방문화로 전환하는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를 통한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지역경제.

의 활성화를 도모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

는 주민주도시민참여형 생태복원 공정을 개발하-

고 이를 시범적용 하는 것까지였으나 향후 이러,

한 참여형 복원이 갖는 파장효과나 의미를 확인

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향후 생태복원에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생태복원

공법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기존 복원공법별 공정

을 상세히 구분하여 참여하기 용이한 공정으로

재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범적용과정에서 차후 복원과정을 위해,

지역주민을 지역리더로 양성하는 과정을 포함하

였고 지역주민 일부는 복원 과정에 적극 참여하

였지만 시간적 한계상 전반적으로 복원 방향 설,

정 및 실행과정에서 전문가의 비중이 컸다 따라.

서 향후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단계로의 전환을,

실행해볼 수 있는 후속 연구를 통해 주민주도시-

민참여형 생태복원을 정착시킬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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