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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nflict between residents and governments in partnership arising from the 

designation of National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for Damyang Samdari village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To 

this end, residents of Samdari Village in Damyang, designated as an important national agricultural heritage, were interviewed. 

Interviews were analyzed through grounded theory, categorized into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and a paradigm 

model was constructed. Through this, the central phenomena of resident participation patterns currently appearing in the village were 

identified, and causal, contextual, and intervening conditions were analyzed. Causal conditions were analyzed as one-sided 

administrative treatment, assortment matching project, one-time plan, excessive dependence of residents and economic damages of 

residents at the beginning of the designation of national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As a result, conflict between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occurred as a central phenomenon, and contextual conditions such as decline in the competitive of bamboo 

resources and frequent change in managers were also affecting the central phenomenon. As intervening conditions to alleviate the 

central phenomenon, there are local government’s purchase of bamboo fields and fragmentary business effects. The action taken by 

the residents and officials in response to a fixed conflict is called an action-interaction strategy. Residents refused to change and 

settled in reality, and local governments avoided conflict. From the beginning of the designation to the present, the villagers 

gradually lost interest in the National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due to problems and conflicts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of 

forming a partnership in the National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project. Based on the analyzed model, a plan to build the 

partnership standards on Damyang bamboo field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field and increase the practicality of resident 

participation, that is partnership,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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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농업문화는 아름다운 경관과 농업 생물 다양성, 생태

계 복원력을 담당하며, 다양한 재화와 식량⋅생계보장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인 가

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산업의 발달로 환경과 지역사

회에 적응하며 진화한 농촌의 독특한 토지 이용체계와 

생태 경관은 손상되고 있다. 이에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농촌의 체계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2년,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

라도 농업유산과 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3년 ‘국

가중요농업유산’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이란 ‘농림어업인이 지역사회의 문화적, 농업적 또는 생

물학적 환경과 깊은 관계를 맺고 적응하면서 보전 및 전

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업 시스템과 이 결과로

서 나타난 농촌의 경관’을 말한다. 

최근 진행되는 농촌지원, 농촌개발사업은 관 주도의 

물량 공급 위주의 하향식 개발을 지양하고 주민 역량 강

화와 연계한 상향식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즉, 지역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참여하는 개발 전략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주민참여’란 주민 개개인이 가진 정보, 지식, 

자산, 노동력 등과 같은 유무형의 자원을 동원하여 주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

니라 주민, 지자체, 중앙정부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서

로 협력하는 것 또한 포함하는 개념이다. 농업 시스템의 

보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또한 지정 초기부

터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성공적인 국가농업유

산제도 안착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제도 지정 및 유

지관리에 주민의 참여와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은 유산의 가치성, 파

트너십, 효과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참여도, 협력

도를 세부항목으로 하는 ‘파트너십’ 항목은 주민의 참여

와 지자체 간의 협력 의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국가농

업유산의 지정기준에서의 파트너십은 주민참여의 개념에 

부합한다.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리의 

주체가 되는 주민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

고, 기존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파트너십이 주민의 참여

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유산과 관계된 주민참여를 파트

너십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파트너십이 선행됨으로써 

유산의 가치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현재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도는 지정기준이 모호하고, 주민참여를 

구체적으로 반영했다고 볼 수 없어 지속가능성의 측면에

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 대상지는 전라도 담양군 삼다리 내다마을에 

위치한 국가중요농업유산 제4호 ‘담양 대나무밭’이다. 대

상지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구 시점인 2020년 2월

을 기준으로 기지정된 전국 15곳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중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3개년)’이 종료된 곳,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되지 않은 곳, 농업자원을 활용한 

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지역이다. 담양 삼다

리마을은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련 지원 사업이 종료되어 

경제적 소득 또는 지원이 부재한 마을로, 지속 가능한 

자원의 보전과 관리가 어려워 파트너십을 통한 지속가능

성의 회복이 필요한 상태였다. 또한 대나무 자원을 활용

한 제조업은 과거와 달리 수입품의 등장으로 쇠락했으

나, 대나무 6차 산업 농업 자원에 대한 지자체⋅민간협

동조합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관심도가 높고, 농업자원

을 활용한 신산업으로의 연계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

역이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지정기준은 국가중요농업유

산 지정기준과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만 

지정된 곳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담양 삼

다리 마을을 본 연구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담양 삼다리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담양 대나무밭 지역주민의 

파트너십 형성 및 강화 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여 파트너십 형성

에 있어 어떠한 갈등 양상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아가 

담양 삼다리마을을 대상으로 기존 파트너십 지정 기준의 

항목과 내용을 수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동향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및 활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평가 기준에 

관한 선행연구로서 Park, J. J. et al.(2013), Choi, W. 

Y.(2015), Choi, W. Y. et al.(2015), Beak, S. S.(2016), 

Beak, S. S.(2017)의 연구를 살펴보면, 현 국가중요농업유

산 지정기준은 한국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

효성이 떨어지고, 이를 보완할 지원체계 또한 미비한 실

정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제도의 지속적인 변화와 보완 방안과(Park et al., 

2013), 농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에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선행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Beak., 

2017).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연구로서 

Bae, M. S.(2014), Lim, K. U.(2015), Chung. S. H.(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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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 H.(2018) 등이 있다. 관련 연구를 통해 제도의 근

거가 되는 법률이 미비하고, 농어업유산 지정으로 인한 

지가 하락, 개발 제한 등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

유권자 및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시 주민의 반발이 발생

하고 있으며(Bae., 2014),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을 포

함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제도 및 주민들

의 자발적인 참여(Lim., 2015) 등을 통해 국가중요농업유

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안

되고 있었다. 국가농업유산의 활용과 관련한 연구로 지

역사회 연계형 농업유산 교육프로그램(Park et al., 2019)

과 같이 국가중요농업유산을 교육 및 관광 자원으로 활

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Youn et al., 2018). 

주민참여와 관련한 Lee, J. J. et al.(2003), Song, M. R. 

et al.(2004), Kang, I. S..(2007), Yoo, S. K.(2012), Kim, J. 

W.(2017)의 연구를 통해 주민참여 수준이 높은 마을일수

록 마을 개발 사업의 성과도와 주민의 만족도가 높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를 종합하여 분석하

면 주민참여 활성화의 핵심인자를 ‘마을지도자의 선도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장단기 마을 계획의 구체화’,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관심’의 4가지로 도출할 수 있다

(Lee et al., 2003). 그러나 실질적 주민참여와 지속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 소통 채널의 확장, 

새로운 프로그램의 확보 등의 방안이 필요함(Yoo., 2012)

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세계농업유산제도에 근간을 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보완

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업유산의 관리 

주체인 주민의 역량을 기르는 것보다 사업의 실행 자체

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국가중요농업유산 사업 전반에 주

민참여가 뒷받침되기 위한 지정기준의 수정과 보완이 필

요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국가중

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대상지의 주민들의 파트너십 양

상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

여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민참여 요소, 국가중

요농업유산 지정 기준에서의 파트너십의 두 기준을 반영

하여 주민 인터뷰를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이후 삼

다리마을 주민과 실제 인터뷰를 시행하여 분석자료를 수

집하였다. Excel(2016 ver.)을 이용하여 인터뷰 내용을 전

사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근거이론을 통해 분석하여 범

주화하고, 도출된 결과로 패러다임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담양 대나무밭을 중심으로 파트너십의 갈등양

상을 분석하고, 기존의 파트너십 지정기준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1. 주민참여 요소 도출

주민 인터뷰지를 구성하기 위해 주민참여 선행연구를 

Research Process

1. Select research sites among Korean National Important Heritage Systems

▼

2. Select and re-define the elements of residents participation

▼

3. Create interview scripts for site residents

▼

4. Analyze using Grounded Theory and figure out causes

▼

5. Structure the paradigm model

▼

6. Results

▼

7. Propose the solution to build improved Partnership

Figure 1. The Flow Structure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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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파트너십 주요 요소를 도출하였다. 분석요소 및 세

부항목은 <Table 1>와 같다. 이를 통해 1) 마을지도자(리

더십을 갖춘 지도자)의 선도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2) 

마을자원 개발을 통한 보상 기제 확보, 3) 구체적인 장

단기 계획의 수립 여부, 4)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관심의 

4가지를 성공적인 주민참여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2. 인터뷰 질문 작성 및 진행

인터뷰 질문은 앞서 도출한 주민참여 요인 4가지와 

현 국가중요농업유산의 파트너십 지정기준의 내용을 반

영하였다. 질문은 5개 주제의 14개 항목으로 ① 마을 지

도자의 선도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관한 내용을 확

인하기 위한 마을회의 및 주민교육 관련 문항, ② 마을

자원 개발을 통한 보상기제 확보를 살펴보기 위한 개인 

소득 획득 방안 및 대나무 자원과 소득의 연계 여부, ③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장단기 계획의 

수립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비 계획과 계획과정 참

여 여부 정도, ④ 외부의 지원과 관심 정도 파악을 위한 

사업 담당자와의 교류 정도, ⑤ 국가중요농업유산 전반

에 관한 주민의 관심 및 긍정적⋅부정적 반응으로 구성

하였다.1) 사전 작성한 인터뷰 질문을 바탕으로 2020년 

04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 동안 마을에 머물며 12

명의 주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2) 한 명당 20∼30분가량 

진행한 인터뷰 자료는 모두 전사하여 문장 단위로 해체 

후 근거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중요농업유산 

담양 대나무밭의 전⋅현 담당자 2인의 인터뷰를 진행하

여, 연구 결과의 편향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다.

3. 근거이론 분석

근거이론은 자료에 근거한 이론의 구축이란 목적을 

가지고 Glaser와 Strauss에 의해 개발된 질적 연구의 한 

형태이다. Glaser와 Strauss&Corbin의 이론으로 나누어 설

Subcatergory Lee, JAE-Jun et al. Song, Mi-ryeong et al. Gang, In-Seong Yoo, Sun-Kyung Kim, Jae-Won 

Leader’s

leadership
● ● ● ● ●

Reinforcement of 

resident competencies
● ●

Preliminary

presentation
● ●

External interest

and support
● ● ● ● ●

Presence of

Steering Committee
●

Active participation ● ● ● ● ●

Appropriate

participate time
●

Preparation of

various systems
● ● ● ●

Expans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 ●

Preparing for

a community meeting
●

Appropriate

compensation system
● ● ● ●

Expansion of

communication channels
● ●

Concrete plan ● ● ● ●

Assigning resident roles ●

Expansion of resident

programs
● ● ● ●

Table 1. Resident participation factors derived from prior resident participation research on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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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수 있다(Strauss, A., Corbin J., 2019; Kim.). 보다 실

용적이고 대중적인 근거이론을 제시한 Strauss는 연구 주

제를 설정함에 있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주제를 선정한

다. 반면 Glaser는 참여자의 주된 관심사에서 주제를 찾

는 데에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Choe., 2005). 근거

이론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면담과 조사, 관

찰로 수집된 자료의 의미를 코딩하고 해석하여 이론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농촌자원의 

활용을 연구한 관련 선행 연구로는 Jeong. N. S. (2015)

과 Kim. D. H et al (2014) 등을 들 수 있다. 근거이론을 

통해 특정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에 있어 나타나는 파트너십

의 갈등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담양 삼다리마을 주민참

여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근거이론을 사용하였다. 

전사한 인터뷰 자료를 문장 단위로 해체하여 줄 단위 

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Strauss와 Corbin(1980)이 제안

한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 패러다임 모형(Paradigm matrix) 순

서대로 분석하였다. 개방코딩은 자료를 통해 개념을 도

출하고 명명하여 의미상 관련이 있는 사건이나 일, 작

용⋅상호작용을 범주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개방코딩 단

계에서는 이렇게 전사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의

미 있는 내용이 이론적 포화에 이를 때까지 개념을 묶어 

준다. 다음으로는 축코딩을 통해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범주들을 하위범주로 연결하는 작업을 시행하여, 한 범

주의 축을 중심으로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범주를 연

결한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코딩으로 핵심 범주를 설정

하고, 이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범주를 통합하고 정

교화하여, 연구를 통해 결과적으로 밝혀진 중심현상을 

밝혀낸다. 최종적으로 패러다임 범주분석을 통해 하위범

주를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로 조직화하였다. 패러다임 

모형은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이 작용⋅

상호작용과 연관되면서 어떻게 미시적 또는 거시적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는 분석 도구이다. 도식으로 나타

나는 패러다임 모형은 각 조건과 결과가 단독으로 작용

하지 않고, 작용⋅상호작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밝힌다

(Strauss, A., Corbin J., 2019).

III. 연구 결과 

1. 주민참여 인터뷰 자료의 범주화 

문장 단위로 해체된 인터뷰 자료는 줄 단위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개방코딩과 범주화 작업을 통해 개념과 범

주를 도출하였다. 이론적 포화를 이룰 때까지 분석을 반

복하여 총 338개의 개념과 48개의 하위 범주, 17개의 범

주를 구성하였다. 축코딩을 통해 하위범주와 범주 사이

를 연결하고, 선택코딩을 통해 중요한 핵심범주를 도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거이론을 정형화하였다. 

실제 시행한 인터뷰를 분석하여 범주화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처음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예산을 가져

온 공무원 농정과 공무원 계장이 사업을 가져왔다. 하지

만 인사 발령이 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니 다른 직원들

이 왔는데, 공무원들마다 마인드가 다르다 보니 처음 공

무원과 성향이 달랐다. 두 번째로 담당한 공무원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처음 계

획과 달라졌다.”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Excel(2016 ver.)

을 활용해 줄 단위로 분석한다. ② “중간에 인사 발령이 

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려서 다른 공무원이 왔다.”, “공

무원들마다 마인드가 다르다 보니 성향이 달랐다.”, “두

번째 공무원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진

행했다.” 와 같이 줄 단위로 문장을 분해한다. ③ 분해

된 문장에서 “다른 공무원”, “공무원 성향 다름”, “두번

째 공무원 나름대로 사업 진행”과 같은 개념을 추출한

다. ④ 각 개념을 동일한 하위범주인 “잦은 담당자 변

경”으로 묶어 정리하였다. ⑤ 정리한 하위범주는 동일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나의 “잦은 담당자 변경”이라

는 범주 아래 묶이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된 하위범주와 범주는 다

음의 Table 2과 같다. 

2. 패러다임 모형의 구축

도출된 하위범주를 패러다임 모형으로 구축하면 다음

의 Figure 2과 같다.

가.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 또는 사건을 의미한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초

기에 보존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

의 갈등을 일으키는 인과적 조건으로, 일방적 행정처리, 

구색맞추기, 계획의 단발성, 주민의 과도한 관 의존, 주

민의 경제적 피해가 분석되었다.

인터뷰 결과, 주민 대부분 관에서 주도한 국가중요농

업유산 등재 과정에서 의견을 제안하는 기회를 얻지 못

했으며, 사업비 계획에 관한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응답

하였다. 대부분의 예산은 건물 신축과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되었으며, 계획이 실질적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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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주민은 대나무밭의 국

가중요농업유산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에 대

해 관의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을 원하고 있었으며, 이후 

추진 예정인 사업에 반대하는 등 국가농업유산 관련 사

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다. 

나.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현재 대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심적인 

사건이나 현상을 의미한다. 삼다리마을에서는 국가중요

농업유산의 계획이 이행되는 시기에 관과 주민단체들의 

참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에 관해 주민들은 일방적 

행정처리, 구색맞추기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인과적 조

건으로 인해 관과 주민사이의 갈등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뷰 참여자 10)…지금도 마을주민들은 불편없이 

살고 있으며, 삶의 터이다. 전답도 팔고 해야 하는데, 규

제가 많아서 아무도 땅을 사지 않는다.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인터

뷰와 같이, 주민들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토지의 개발이 제한되되는 등 토지 소유자의 재산

권이 침해되었다고 여기고 있다. 실제로 이는 지가 상승

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사유재

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ubcategories Categories

No resident-government communication, Roughly promoting business

Resident demand not reflected
One-sided administrative processing

Development committee-centered system, Men mainly promote business Match assortment

Village project only in the early designated period

Changes in the character of cooperatives, Entrance improvement 

Road maintenance, Creation of a bamboo trail

One-off plan

Income generation system demand, Request for compensation Residents’ excessive government dependence

Property infringement, Fixed land price Residents’ economic damage

Residents actively oppose business

Conflict between residents and governments

Promotion of world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Banner against important world agricultural heritage

World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Failure

Resident-government conflict

living with past bamboo income, Troublesome bamboo

The decline in resource competitiveness of bamboo
The decline in the competitive of bamboo resources

Nominal committee, No meeting process, Lack of follow-up management No autonomous operating system

Frequent change of contact person Frequent change of contact person

Former leader resigned because he didn’t gain trust

Moderate relationship between the current leader and residents
Satisfied with the current leader

Some residents don’t know the meeting

Some residents don’t know the educational activity

Recognized at the beginning of designation only by some residents

Only some residents utilize resources

Lack of business publicity

Bamboo field cleaning and thinning Government passive maintenance of bamboo fields

Buying a bamboo field from the Forest Service

Forestry Association’s purchase of bamboo fields

Purchased a bamboo field in Damyang-gun

Decrease privately owned bamboo fields

Government purchase of bamboo fields

Helpful for work, Good to look at Fragmentary business effect

Residents don’t want to change their village

Wealthy village, Older residents, Lack of business-led manpower
Wanting to stay in reality

Civil servants evade residents, Residents distrust the government Avoiding conflict situations

Insignificant effect of tourism development, No change in residents’ lives Exclusion from residents’ interest

Table 2. Subcategories and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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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을 일으키는 사회⋅맥락적 조

건이다. 중심현상으로 주민과 관의 갈등 현상이 발생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 중

에서 주민 및 관의 영향을 받는 것을 맥락적 조건에 포

함되지 않으며, 담양 대나무 자원의 경쟁력 하락, 잦은 

담당자변경 등이 사회⋅맥락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

였다.    

과거에는 대나무 자원을 활용으로 소득을 얻고 생계

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중국산에 밀려 그 경쟁력

이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유산 지정 후 실제 소득이 되

는 차를 재배할 공간 확보가 어려워 소득 창출에 어려움

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몇몇 주민은 국가농업유산

인 대나무밭 관리 주체가 주민 개인인 것에도 불편한 심

경을 드러냈다.

관의 관리담당자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정보를 파악하

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를 담당했

던 공무원 이후로 2번의 인사변경이 있었으나, 이에 대

해 주민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가장 최근 

바뀐 담당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주민은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현재 제 4호로 지정된 담양 대나무밭은 대나

무자원연구소 관할이다. 

라.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인과적 조건이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취해지는 일 또는 사건을 의미한

다. 중심현상으로 분석된 주민과 관의 갈등상황을 완화

하기 위해서, 주민이나 관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불러일

으킨 것을 들 수 있다. 관에서 실행한 ‘관의 대나무밭 

매입’, 관과 주민이 느끼는 ‘단편적 사업효과’ 등이 해당

된다.

주민들은 대나무밭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된 후 경

제적 소득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

나무밭을 관에서 매입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

적으로 반응하였다. 관은 점진적으로 대나무밭 부지를 

매입해 관리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예산 미확보로 지속

적인 매입은 어려운 실정이다. 주민들에게 국가농업유산 

지정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준 요인으로는 관의 마을에 

대한 지원이었다. 마을 자체 재원만으로 시행이 어려웠

던 대나무밭 및 마을도로의 정비, 대나무밭 청소 등이 

해당된다. 

마. 작용⋅상호작용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중심현상을 조절하기 위해 대

응하는 전략으로 현상 또는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시도

하는 전략적 행위 또는 어떤 방식을 취함으로써 현상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삼다리마을 파트너십의 중심현

상은 주민과 관 사이의 갈등 고착화인데, 주민과 관은 

갈등에 대해 각각의 전략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 주

민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전략적인 행동을 취해 사업 

진행 반대 등 더 이상의 변화 거부하고 있었으며, 관 또

한 ‘갈등상황 회피’라는 행위를 취함으로써 갈등의 해결

보다 회피를 택하고 있었다.

또한 삼다리마을 주민은 60대, 70대의 고령자가 대부

Figure 2. Paradig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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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으로 대나무 관리를 위한 노동력 제공에 어려움이 있

었다. 또한 과거 대나무를 활용 및 판매 등으로 축적한 

재산이 있거나 노인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대나무를 활

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지도 미미하다. 주민들은 

지금까지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인터뷰

를 통해 드러냈으며, 대나무밭의 보전관리 및 이후의 

사업추진에 무관심하거나 반대하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관은 주민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물리적 대면 접촉

을 최소화하는 등의 대응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주민들

은 관이 주민이 이용하는 길 반대편에 있는 입구를 통해 

대나무밭을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청소 및 간벌 작업

의 시행 여부를 알리지 않는 등 주민과의 의사소통을 최

소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의 인터뷰만을 분

석한다면 관은 주민과의 대면을 회피하는 전략으로 중심

현상에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된다.3) 

바. 결과

마지막으로 결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 단계를 거쳐 

나타난 결과로, 주민들의 관심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멀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초기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관과 

주민의 파트너십 형성에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

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점차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 관의 대나무밭 매입과 단편적인 

사업의 효과로 주민의 긍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

다. 하지만 사업이 단발적으로 진행되고,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인과적 조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주민은 점

차 관에 대한 신뢰를 잃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현

실에 안주하려는 주민, 주민과 마주치는 것을 회피하는 

관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인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의 기회가 마련되기도 어려웠다. 결국 이는 국가중

요농업유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관 담당자와의 인터뷰 

담양군의 국가중요농업유산 현 담당자와 전임자의 인

터뷰를 진행하여 주민의 인터뷰 해석을 보완하였다. 나

아가 관 담당자의 인터뷰 내용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패러다임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담양대나무밭 파트너십 

제언 시에 보다 현실성 있는 제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려면 주민들이 농업유산을 어떻게 받아들

이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지역농업을 소득과 연계시

키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며 파트너십 형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나무 농업과 관련한 보상체계로는 ... 

무엇보다 대나무의 수요를 크게 늘려 농업을 지속하면서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하였으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에 따라 주민의 경제적 피해가 발

생하고 있고, 이를 관에서도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사유재산 행사 제한에 따

른 직접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대나무

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사전에 수립

되어야 하며, 이러한 선계획 수립 및 시행예산 확보 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할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 

주민 인터뷰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웠던 내⋅외부 네트

워크 구축을 통한 전문가, 지역사회와의 협업 여부도 확

인할 수 있었다. 관은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교수 및 지역출신 전문가는 계획 

수립 시에 자문 역할을 했다. 마을협동조합에서는 자문

의 현실성 여부를 따져 의견을 제시하였다.” 며 주민과 

전문가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

민들은 마을협동조합의 유무도 모르고 있는 등 주민-관 

사이 정보의 단절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관과 

일부주민, 관과 전문가 간의 소통체계로 운영된 것으로 

분석되며, 관과 주민의 소통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

라 주민은 전문가 및 지역사회의 협업은 단발적으로 진

행되었다고 인식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삼다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국가중요농업

유산 지정과 그로 인해 발생한 관과 주민 사이의 갈등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파트너십 형성 및 강화 방안을 제

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해 국가중요농업유

산으로 지정된 담양 삼다리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이

를 근거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 삼다리마

을 파트너십 행태를 패러다임 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마을에서 현재 나타나는 중심현상을 파악하

고, 인과적, 맥락적, 중재적 조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

다. 삼다리 내다마을은 여러 조건이 복합적으로 연관되

어 대나무밭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으로 인한 갈등이 

고착화되어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점차 주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이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고, 관련 사업이 

추진된 담양 대나무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기존 지정 제도의 보완을 통해 갈등을 극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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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으로 제시된 원

인과 담양군의 국가중요농업유산 담당자의 인터뷰 내용

을 종합하여, 삼다리마을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주민참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자체 담당자의 인터뷰 결과 관에서는 전문가 

및 지역협의체와 지속적인 자문 및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으로 보이지만, 삼다리 내다마을의 주민은 이러한 구체

적인 사업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현재

는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에 어

려움이 있다. 마을주민은 대나무 자원을 실질적으로 소

유하고 활용하는 주체로 자원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

기 때문에 관과 주민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이 주도하는 실효성 있

는 협력체계를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관과 주민 모두 

정기적으로 참가하여 사업의 진행 과정을 보고할 수 있

는 총회를 구성한다면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관리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관은, 전문가와 협

력하여 보전⋅관리를 위한 객관적인 평가 기틀을 주민

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자체적 피드백과 운영이 가능

한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구색 맞추

기로 인식되는 사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관은 협동조합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 대나

무 밭의 보전 및 관리를 담당한다고 하나, 주민들은 현

재 협동조합에서 하는 일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위원회의 구성원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새롭게 보완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마을 위원회가 마을 사업의 

홍보와 추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관에서는 대나무밭 협동조합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회의록과 보고서를 작성해 주민들

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마을 의사 

결정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관 담당자의 인터뷰와 같이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지정되는 시기에 단기적으로는 논농사 직불제, 생산물 

인증제도와 같은 직접적으로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관은 국

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대나무밭의 점진적 매입을 

통해 주민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하며, 

자생할 수 있도록 소득창출 방안 마련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미 대나무를 활용하여 

화장품으로 개발하거나 대나무를 활용한 속옷 상품 개발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판로 개척 및 홍보 미비 등으로 

지속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의 수익화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주민의 실질적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실행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나무밭 보전 

활동과 주민의 피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조건부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장기

적으로는 대나무에 대한 수요를 늘려 대나무 농업을 통

해 소득이 보전되는 형태의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의 과

도한 관 의존을 줄이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참여와 협력을 회복하여 결과적으로 신뢰적이고 유

기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기준인 파트

너십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도의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제4호 담

양 대나무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정 대상의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인 근거이론

을 통해 담양 대나무 밭의 파트너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과 이유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담

양 대나무밭에 적용 가능한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제언하

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담양 삼다리마을 주민만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으나, 주민 입장에서의 주민참여의 실질적인 한계와 

요구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로서 향후 주민참여 정

책 및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향후 관련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등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의 분석 및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다른 대

상지의 파트너십의 사례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가중요농업유산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보편적인 지정 

기준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주1) 인터뷰 문항 작성 시 연구주제에 적합한 질문을 구성하기 위해 

연구자 외 관련 전문가 2인의 자문을 득하였다. 

주2)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사전에 관련 자료와 추천을 통해 12인을 

선정하였고, 주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모두 무기

명을 조건으로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인터뷰와 더불어 ‘참여관

찰’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반응을 함께 고려하며 분석

하였다.

주3) 본 해석은 주민의 인터뷰에만 기반한 해석으로 다른 사업관계

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2인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3.3에서 이를 정리하여 보완하였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 공무원을 비롯한 보다 다양한 사업 관계자

의 의견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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