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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 자연관찰로의 특징(기호)과 초등과학 환경 관련 핵심개념 및 환경교과의 생

태교육 영역과의 연계성을 분석한 후, 바르트의 기호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장소정체성 기호학적 해석 

모델을 개발하여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가능한 자연관찰로의 생태교육적 장소정체성 형성 과정을 분

석하였다. 내장산국립공원의 원적골 자연관찰로, 소백산국립공원의 희방계곡 자연찰로와 한려해상국립

공원의 금산 자연관찰로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자연관찰로의 해설판 중심의 주변환경과 생태교육 

내용체계와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생태환경의 체계’ 영역과 가장 높은 연계성을 보였다. 자연관찰로

의 장소정체성 형성 과정을 기호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장소성 형성에는 지리적 위치나 경관, 인공적 

환경, 주변자연환경의 특징인 물리적 요소가 대부분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감 형성은 지식과 

애착 요소가 동일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소성과 장소감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장소정체성은 행동적 내부 단계와 공감적 내부성 단계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장소정체성 형성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환경교육 프로젝트 개발과 자연관찰로 환경의 특이성이 반영된 

주변환경과 해설판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자연관찰로, 기호학적 해석 모델, 장소정체성, 생태교육 내용체계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find out the formation of ecologically educational place identity of nature trails in national 

parks, which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adults can understand, by analyzing the connectivity between 

characteristics (signs) of nature trails and elementary science environment-related key concepts and the domain 

of ecological education in the course of environment and by developing a semiotic interpretation model of place 

identity based on Barthes's semiotic theory. When analyzing correlations between the interpretation board-focused 

surrounding environment of nature trails and the content system of ecological education, this study found out 

that it showed the highest connectivity with the domain of ‘System of Ecological Environment’. When analyzing 

the formation of place identity of nature trails in terms of semiotics, this study discovered that geographical 

locations or landscapes, artificial environments and physical elements as characteristics of surrounding 

environments mostly acted on the formation of placeness. Besides, it was found that both knowledge and 

attachment elements equally could act on the formation of a sense of place. Being likely to develop through 

interaction between placeness and a sense of place, place identity was mostly composed of behavioral internal 

stages and sympathetic internal stages. To diversify the formation of place identity, however, this study found 

it necessary to develop environment education projects and create surrounding environments and interpretation 

boards with the environmental uniqueness of nature trails reflected much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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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간이 자연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자연을 이해

하는 요한 행 이다(Bell et al., 2001). 이러한 행

는 자연 그 로의 특징을 이해하기 한 것일 수 

있고 자연환경에 새로운 요소를 결합하여 자연의 

고유한 특징이 잘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수

도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이해하는 과정은 거

한 공간에서 자연을 장소로써 인식하게 하고 인간

이 자연의 장소에서 차이성 보다는 자신의 내면  

생각을 자연에 담기 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

도 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장소성(placeness)과 장소

감(sense of place),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의 순차

인 근을 통해 자연환경이 의미있는 장소로 작용

하도록 한다(김혜진, 2018; 이 지와 황희 , 2014; 

Parsa & Torabi, 2015).

공간은 인간의 존재와 련 없이 그 자체의 존재

만으로 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소는 인간이 

그곳의 자연환경과 계를 맺고 유 감을 가질 때 

형성된다. 장소는 특정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

며 의미 있는 삶의 근원으로 작용한다(이형 과 배

정한, 2016). 이러한 장소의 역할이 제 로 수행될 

때 장소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지는데, 장소정체성은 

장소를 독립된 형태로서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하

며 그 장소의 고유한 특징을 이해하는 장소성과 개

인  감정이 가미되어 해석한 장소감이 상호작용

하여 개인의 독특한 의미로서 작용하게 된다. 즉, 

장소정체성은 객 인 사실에다 주 인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서, 그 장소에 의미를 부여한 사람의 

수만큼 다양한 장소정체성을 지닌다. 그러한 다양

성 속에서도 인간과 주변환경과의 유 인 계 

속에서도 개별화를 찾는 것이 근본 으로 장소정

체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소정체성 형성

을 체계 으로 근하기 해서는 특정 장소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장소 형성 요인으로 작용하 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소는 순수한 상이기보다는 복합 인 상으

로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인간과 동떨어져서 존

재할 수 없고,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

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조주의(structuralism)에 

바탕을 두고 있는 기호학은 모든 존재가 기호이면

서 인간의 인식을 기호과정으로 보면서 상을 물

질 인 것으로 그리고 해석체는 인간의 마음에 나

타난 아이디어나 개념으로 본다. 즉, 기호는 상으

로부터 해석체를 통해 생산된 어떤 것으로 외 인 

상과 내 인 인간 정신을 결합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이석환, 2007). 이러한 이유로 기호학  근

은 장소정체성 형성 과정을 탐구하는데 체계 인 

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기호는 사람의 으로 보고 이해하고 의미가 있

는 모든 것으로 인간은 기호를 통하여 세상을 이해

하며 기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한다

(이재석, 2019). 이러한 기호는 표 되는 실  차

원의 물리  운반체인 기표(signifier)와 실제의 의

미이면서 추상 인 념인 기의(signified)의 의미작

용을 통해 완성된다(Barthes, 1972). 기호학은 상징

체의 발생과정과 어떠한 구조, 의미의 작용이 이루

어지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장소 형성의 원인을 

사실 으로 분석하는 데 효과 이다. 즉, 상징체인 

자연에서 장소가 형성된다는 것은 인간에 의해 의미

가 부여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그러한 의미가 부여되

기 해서는 장소의 특징이 작용하여야 하는데 이러

한 장소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기호학이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롤롱 바르트(Barthes, Roland Gérard)

는 기호는 본래의 이미지에 한 객 인 외연  

의미에 주 인 의미를 덧붙인 새로운 차원의 의

미체로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다(이은 과 김보연, 

2020). 바르트는 이를 외시의미(denotation)를 가진 

객  의미 수 의 1차 기호와 주  의미 수

인 함축의미(connotation)의 2차 기호로 구분된다고 

하 다. 1차 외시의미가 객  경험을 이룬다면, 2

차 함축의미는 사용자 개인의 주  경험이나 사

회 문화  경험 등에 의존한다. 이러한 외시의미와 

함축의미가 합쳐져 새로운 의미체로 나타나게 되

며, 이러한 의미생성을 ‘신화(myth)’라고 하 다(김

혜은, 2017). 바르트의 기호 형성의 과정은 장소의 

객  상물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장소성과 개

인의 주  감정이 개입되는 장소감, 그리고 이들

의 상호작용에 의한 장소정체성 형성과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 있다.

한편, 국립공원은 세계자연보 연맹(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의 카테고리 Ⅱ 보호지역으로, 국가에서 지정

하여 리하고 보호하는 공원이다(자연공원법 법률 

제17425호). 특히, 희귀한 동식물이 있는 자연과 역

사 으로 의미가 있는 유 지를 보호하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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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을 국민의 정서 생활에 도움을  수 있는 

목 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러한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자연 찰로는 다양한 식생분포와 지질  특

징이 표출된 곳으로서 해당 국립공원의 특징을 해

설사나 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탐방객에게 안내하

는 경우도 있으나, 특히 자기 안내식으로 탐방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자연물과 해설   체험시설

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자연 찰로 

조성의 목 은 자연 속을 걷고 있는 동안에 자연계

의 상이나 이를 구성하는 생물을 깨닫는 동시에 

자연의 구성이나 인간과의 계를 이해하는데 있

다(박 우 등, 2001; Dorwart et al., 2009). 최근 생태

교육이 비교  자연성이 풍부한 자연공원을 심

으로 운 되는 것이 일반 이므로 자연공원 심

으로 환경교육과 련한 생태교육 로그램 도입

은 매우 필요하여 자연공원에서 효율 인 생태교

육을 한 심 장소는 자연 찰로라 할 수 있다

(조우와 유기 , 2004). 자연 찰로는 동물과 식물

의 찰 이외도 생태교육의 장으로서 어린이들부

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활

발한 교육활동이 개되며 자연을 알아가는 자연

도서 으로써 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곳

이다. 특히, 국립공원의 자연 찰로를 심으로 한 

탐방 로그램은 어린이를 상으로 한 생태교육 

로그램이 많으며, 탐방객으로서 등학생의 참여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동렬과 최

송 , 2021a; 서보욱 등, 2016; 이나연 등, 2013). 따

라서 자연 찰로의 생태교육  장소정체성 형성은 

등교육 문가와 등교사의 으로 그 가능성

을 탐색해야 한다. 그러나 등에는 환경교과가 없

으며 과학교과를 심으로 핵심개념으로 분포하고 

있다(공 태와 김성규, 2013). 그럼에도 환경교육은 

사회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삶의 방식에 연결하

는 것이 의의가 있는 만큼(공 태와 김성규, 2006), 

간학문  에서 생태교육  로그램 개발의 

시발 으로서 자연 찰로의 장소정체성 형성의 가

능성을 탐색한다면 등 생태교육을 넘어 성인 생

태교육  장소체성 형성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연 찰로의 특징을 살리기 해서

는 공간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데, 이러한 장소를 형성하기 해서는 어떠한 요소

들이 사실 으로 작용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요하다. 자연 찰로가 표 하고자 하는 것에 한 

구체 인 사실에 근거한 주제가 도출되어야 객

성을 추구하는 장소성의 본질이 올바르게 표 되

고 등학생부터 성인까지의 탐방객에 자연 찰로

의 자연  인공 시내용과 연계되어 지속 인 메

시지 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Oktaviani & Saudi, 

2020). 특히, 해설 은 해당 자연 찰로의 특징을 

객  근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감정을 담을 수 

있는 매체이다. 따라서 객 인 근의 시작 이 

될 수 있는 해설 과 주변 환경을 함께 연결하는 

것은 자연 찰로의 장소성과 장소감을 사실 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 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재 해

설  심의 자연 찰로의 장소성에 한 연구를 

진행하 으나(김동렬과 최송 , 2021a), 기호학 인 

근으로 객 인 에서 시작하여 주 인 

까지 이어지면서 장소정체성 형성 과정을 연

구한 결과를 찾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바르트가 제시한 외시의미와 함

축의미의 체계와 신화 개념을 자연 찰로의 장소

정체성 분석의 핵심모델로 설정하 다. 이 모델을 

통해 자연 찰로의 기호  해설 을 심으로 한 

주변 환경이 어떠한 의미를 탐방객에게 달하고

자 했으며 그 메시지 형태가 갖는 기호학 인 구조

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신화  요소를 추출하여 

생태교육  장소정체성 형성 과정에 어떻게 작용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한 바르트의 기호학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생태교육  장소정체성 형성 다양화를 한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 다. 특히, 본 연구는 등과학교

육 문가와 환경교육 문가들의 에서 등

학생부터 성인까지 자연 찰로에서 장소정체성 형

성 가능성을 탐색한 것으로, 향후 자연 찰로를 통

한 장소정체성 형성을 한 생태교육 로그램 

용의 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러한 연구 목 하에 설정된 구체 인 연구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 찰로 해설  심의 기호와 생태교

육 역과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둘째, 자연 찰로의 생태교육  장소정체성 형

성을 기호학  해석을 통해 이해한다.

셋째, 자연 찰로의 장소정체성 형성 과정을 종

합 논의하고 장소정체성 형성 다양화를 

한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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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1. 자연관찰로 현황

본 연구에서는 내장산국립공원의 원 골 자연

찰로, 소백산국립공원의 희방계곡 자연찰로와 한려

해상국립공원의 산 자연 찰로를 연구 상으로 

하 다. 이 3곳의 자연 찰로는 다른 국립공원 자

연 찰로와 달리 각 국립공원 내에서 독립 인 탐

방로서의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탐방

객들이 쉽게 근할 수 있는 공원의 들머리 치에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김동렬과 최송 , 2021b). 

한 육상, 해상, 계곡의 특징이 반 된 자연 찰로서 

자연 찰로 간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

을 것으로 기 되었다. 

3곳의 자연 찰로의 장소정체성을 분석하기 

하여 연구자는 3년에 걸쳐 총 4회를 주기 으로 방

문하여 자연 찰로의 변화를 찰하 으며 선정된 

자연 찰로 해설 은 가장 최근 것으로 하 다. 4

회의 방문을 통하여 사진과 상을 촬 하여 자연

찰로 해설 과 주변환경과의 연결성을 이해하고

자 하 다.

내장산국립공원의 원 골자연 찰로는 1992∼

1999년에 조성된 곳으로 장애인과 노약자, 가족단

로 내장산의 역사와 자연을 감사할 수 있는 코스

로 국립공원  가장 먼  조성된 자연 찰로이다. 

3.6km 회유로 형식으로 1시간 30분이 소요되며 내

장산 특유의 자연 자원에 한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자연 찰로이다. 한 고찰인 내장사가 있어 

문화 역사 자원도 학습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특

히, 계곡 산록부의 굴참나무 느티나무를 주로 한 

낙엽활엽수 식생과 탐방로가 계곡을 끼고 있어 계

곡 수서생물 양서류 등을 찰할 수 있다. 연구를 

한 마지막 탐방 당시 원 골 자연 찰로 해설

은 22개 주제로 설치가 되어 있었으며 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소백산국립공원의 희방계곡 자연 찰로는 2000

년에 조성된 1.5km 계곡형 자연 찰로이다. 직 탐

구형 자연 찰로서 계곡의 식생과 수서생물을 

찰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 자연생태

계를 스스로 이해하고 학습하며 보다 가깝게 느끼

도록 하기 해 생태 해설 이 설치되어 있고 계곡

을 따라 숲길을 산책하며 주변의 동식물을 보고 느

끼며 자연의 소 함을 깨달도록 조성된 탐방로이

다. 이번 연구를 해 마지막 탐방한 시기에는 21

개의 주제로 해설 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내용

은 Table 2와 같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산 자연 찰로는 2002에 

조성된 곳으로 산입구( 산탐방지원센터)에서 

100m 에 산자연 찰로 진입로가 조성돼 있으

며, 1.2km 구간을 한 바퀴 도는 회귀형 코스로 략 

1시간이 소요된다. 자연 찰로는 탐방객 스스로 주

변의 경 과 자연을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설   체험시설이 설치돼 있다. 특히, 산 자연

찰로는 산 정상으로 가는 탐방로의 에 독립

으로 조성되어 있고 산탐방지원센터에 넓은 

주차장을 갖추고 있으며 인  해상 공원과 연계하

여 자연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의 특징을 갖추

고 있다. 이번 연구를 해 마지막 탐방한 시기에

연번 주제 연번 주제

1 원 골에는 어떤 나무들이 살고 있을까요? 12 모과나무

2 우리는 단풍나무 형제랍니다. 13 숲은 보물창고

3 나이테로 알 수 있는 나무의 삶 14 게으른 나무, 겨울살이

4 물속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15 숲을 키우는 새

5 내장산에서 볼 수 있는 식물 16 우리는 형제입니다.

6 숲의 개척자, 이끼 17 조릿

7 노래하는 숲 18 숲을 지키기 해 알 수 있는 것

8 내장산 숲속의 먹이그물 19 높이에 따른 내장산의 식생분포

9 딱딱한 바 에 뿌리내린 식물들 20 나무의 혹

10 숲은 동물의 안식처 21 내장산으로 이사 온 식물들

11 여러분은 나무와 풀을 구분할 수 있나요? 22 숲을 즐기는 방법

Table 1. Interpretation Board Theme of Wonjeokgol Nature Trail in Naejangsan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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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7개의 주제로 해설 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내용은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해설 을 심으로 자연 찰로의 

생태교육  장소정체성 형성에 한 기호학  해

석을 하 다. 해설 은 그 지역의 특징을 반 하고 

있고 해설 이 설치된 곳은 자연 찰로의 고유한 

특징이 있는 곳이며 그 주변 환경과 연계하여 탐구

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해설 을 기반으로 분

석한다는 것은 자연 찰로의 특징과 주변 환경과 

연계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

설 은 장소정체성 형성 분석을 한 표 인 기

호  요소로 볼 수 있다.

2. 장소성과 장소감, 장소정체성 형성 요소

장소성과 장소감, 장소정체성 분석까지의 연구

의 체 인 흐름을 구성하기 하여 Relph(1976), 

Tuan(1974), Deleuze(2004)의 공간과 장소이론을 바

탕으로 Fig. 1과 같이 공간에서 장소로, 장소에서 

어떻게 장소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는지를 체계

으로 연구자가 모식화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

은 찰자에게 아직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로서 타인에 의해 해석되거나 정해진 의미이

며 아직 자기만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곳으로 보았

다. 이러한 에서 주변의 공간은 홈패인 공간1)

으로서 내가 변화를 주거나 공간안에서 나의 의미

를 둘 수 없는 상태로 보았다. 홈패인 공간을 매끈

연번 주제 연번 주제

1 진짜 나무 참나무류 15 이 냄새의 주인공은?

2 숲속 친구들은 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16 숲속의 공기는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3 최고의 짝꿍 지의류 17 조각조각 바  - 가 그랬을까요?

4 숲의 개척자 “이끼” 18 숲속의 소리 없는 경쟁 - 천이

5 풍란 19 자연의 콩팥 습지는 어떤 곳일까요?

6 나비와 나방은 어떻게 다른가요? 20 덩굴식물의 본능

7 오랜 세월 함께 한 - 우리 나무 소나무 21 작은 실천이 큰 보호 자연 생태계 이해하기

8 거미는 이로운 동물이다. 22 토양은 미래의 숲을 품고 있습니다.

9 생명이 넘치는 - 계곡 23 가을 숲을 곱게 수놓은 나무

10 무 숲의 도 소리 24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양서⋅ 충류

11 나무의 나이를 밝 라 25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깃 종을 아시나요?

12 곤충의 생존 략 26 자연의 조각품 - 아름다운 바

13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야생화 27 쓰 기 없는 청결한 국립공원

14 버섯 - 숲속의 청소부

Table 3. Interpretation Board Theme of Geumsan Nature Trail in Hallyeohaesang Marine National Park

연번 주제 연번 주제

1 소백산 희방계곡 식물 친구들 12 진짜나무∼ 참나무 6형제 구분하기

2 희방계곡에는 가 살까요? 13 숲속 오감체험 활동

3 고로쇠나무 14 다람쥐와 청설모

4 을 알려드려요∼! 생강나무 15 함박꽃나무

5 귀를 기울여 새소리를 들어 시다 16 노각나무

6 소백산 국립공원 깃 종 17 물을 푸르게 하는 물푸 나무

7 숲의 기능 18 건강한 숲의 피톤치드

8 국립공원이란? 19 역사문화의 보고...소백산

9 자연물을 이용한 재미있는 숲속 놀이 20 자연, 사람, 미래를 연결하는 국립공단의 노력

10 제 키는 얼마나 될까요? 21 조릿

11 거미가 곤충이 아니라고요?

Table 2. Interpretation Board Theme of Heebang Valley Nature Trail in Sobaeksan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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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가변 인 곳으로 변화를 주기 해서는 의미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요한데, 그 과정이 

바로 탈주로 보았다. 즉, 탈주를 한다는 것은 공간

에서 찰자에게 의미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과정

으로 볼 수 있다. 홈패인 공간과 조 으로 자기

만의 의미 있는 장소를 형성하기 해서는 장소성

이 형성될 수 있는 특징을 갖추어져야 하고 더불어 

이용자의 장소감도 형성되어야 한다. 장소의 특이

성과 우월성을 갖춘 개별성(차이가 나는)에 의해 

장소성이 형성될 수 있고(Fig. 1에서, 장소는 x축인 

개별성 정도가 높을수록 y축인 장소성이 형성될 가

능성이 높음), 이용자가 그 곳에 한 지식이 형성

되고 애착을 가지고 그곳을 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일체감(장소와 

개인이 하나가 되는)을 통해 장소감이 형성된다

(Fig. 1에서, 장소는 x축인 일체감 정도가 높을수록 

y축인 장소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장

소성과 장소감이 조화롭게 상호작용할수록 실존  

내부성을 만족하는 형태인 장소정체성이 형성된다. 

물론 처음에는 장소로부터의 소외된 상태에서 실

존  외부성에서 시작하여 의미가 가득 찬 장소이

자 찰자와 자연이 동일시되는 실존  내부성까

지 빠져듦으로써 완 한 장소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Relph(1976)는 장소성이 독특한 소환경, 그 장소

와 련된 활동, 장소의 의미 등 세 가지 요소가 얽

서 구성된다고 하 다. 각 자연 찰로의 장소성

은 Relph(1976)가 제시한 장소성 형성 3요소 에서 

심리  의미는 장소에 한 개인의 주  감정이 

강하므로 객 으로 근할 수 있는 물리  요소, 

활동 형태 요소를 통하여 개별성을 찾고자 하 다. 

물리  요소는 장소에 자리 잡고 있는 물리  요소

들  장소의 특성들을 표 하는 길이나 근성, 

경 , 자연환경, 건물, 시설, 유 공간 등 고정 인 

것들을 말하며, 활동⋅행태  요소는 장소의 역사

와 생활양식, 는 문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

동, 그리고 이에 향을 미치는 시간(지속성)이나 

사람들의 계 등을 말한다(김혜 과 김세 , 

2014). 이를 바탕으로 연속성과 동일화를 추구하는 

동일성에서 특이성과 우월성을 추구하는 개별성으

로 근할수록 장소의 고유한 특징인 장소성이 표

출되기 쉽다(Ginting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물리  요소, 활동 행태 요소 측면에서 기호

의 장소성을 분석하 다(Table 4).    

장소감이란 개인이 해당 장소에서 단편 이거나 

일시 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 한 

개인의 인지, 정의, 행동이 조화된 범주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Tuan, 1974). 인간이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장소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한 장소에 한 지식, 장소를 향한 애정, 

1) 제도권  사고방식, 보편 인 가치  안의 공간, 토를 홈 패인 공간이라고 하며 이 곳에 안주하지 않고 이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

이자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을 탈주라고 한다(Deleuze, 2004). 본 연구에서는 자연 찰로가 공간에서 장소로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을 

탈주로 해석하 다.

Fig. 1. From Space to Place, The Process of Forming Place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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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를 해 행동하려는 의지와 그 실천 등이 종합

되어 장소감이라는 심리  특성이 구 된다고 보

는 것이다(김민성과 윤옥경, 2013; 박나은, 2017). 

이와 련하여 김민성과 윤옥경(2013)은 장소감을 

인지 , 정의 , 행동  역 조화로 이루어지는 것

으로 정하 고, 박나은(2017)은 장소감을 ‘장소에 

한 인지’, ‘장소를 향한 애착’, ‘장소를 한 실천’ 

조합으로 규정하 다. 이를 보충하여 본 연구에서

는 장소감 형성 3요소로 지식, 애착, 실천을 설정하

고 이 에서 기호에 한 장소감을 분석하 다

(Table 5). 장소감은 지식과 애착, 실천을 바탕으로 

이질감에서 일체감으로 갈수록 장소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장소감은 자연 찰로의 해설 을 

심으로 주변 환경과 연계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장소정체성은 장소성과 장소감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으로서, Relph(1976)가 제시한 장소정체

성 형성 단계 에서 자연 찰로의 기호는 어느 수

의 단계인지를 분석하 다.

장소정체성은 특정한 시기에 완벽한 형태로 형

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소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

고 발달되어가는 개념이므로 그 과정에는 계가 

존재한다(박나은, 2017; Relph, 1976). Relph(1976)는 

외부인으로 경험하느냐 내부인으로 경험하느냐에 

따라 공간에서 장소로 가는 정도가 다르며 형성된 

장소에 한 애착이 강해진다고 보았다(Fig. 2). 

Relph는 장소에 한 인간의 경험에 해 그 장소

를 알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외부성’부터 장소를 

요소 내용

물리  요소

지리  치- 근성, 연결성

경 -객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한 시각  매력성

인공  환경-시설물, 시설의 이용 편리성, 환경의 편안함

주변 자연환경

활동 형태 요소

행   활동/서비스-주변환경을 활용한 활동, 제공하는 정보의 이용 편리성, 이용 시간의 성, 부  시

설의 편리성

문화  요소/역사성-객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한 시 내용의 성과 매력성

인  요소-서비스 제공 안내원

Table 4. Factor of Placeness Formation

요소 내용

지식

장소가 찰자에게 유익한 지식을 제공하는가

장소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장소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었는가

애착

장소에 해 얼마나 애정과 일체감을 가지는가

장소와 정서 인 유 감으로서 장소와의 한 계를 유지하는가

장소에 지속 으로 그 장소에 머무르고자 하는가

실천

얼마나 장소를 해 행동하고 자신을 희생하려는 의지를 보이는가

장소의 특징을 이용하여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가

장소의 특징을 찰자의  치와 환경에서 용하여 활용하는가

Table 5. Factor of Sense of Place Formation

Fig. 2. Formation of Placeness (Relph,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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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핵심개념 내용 요소

환경과 인간

환경의 의미
환경의 다양한 의미
환경 과 나의 
자연 찰로의 의미

인간의 환경 향
우리 생활이 환경에 미치는 향
환경에 한 배려와 책임

환경윤리
동물복지, 생명윤리, 생태윤리
미래 세 에 한 책무

환경체험
일상 , 직 인 자연체험
체험을 통한 자연환경의 이해
자연 찰로 환경 탐사

생태환경의 체계

생태계의 구성과 상호작용

생태계의 의미와 구성 요소
생태계의 종류
생태계의 변화
생물학  비생물학  요소들의 역할과 소 함
생태계에서의 인간의 치

환경과 사회체계

량생산 소비사회
환경권과 환경갈등

험사회와 환경정의
생태환경과 술

환경 문제  보
환경 문제와 환경 보 의 사회 , 문화 , 경제  측면
환경 문제 해결과 환경 개선을 한 노력

Table 6. The Content System of Ecological Education of Nature Trails

역 핵심개념 내용 요소

환경 탐구

환경사례  생활 주제 환경 
심층탐구

물, 토양, 기 환경 사례
생물  생명윤리 환경 사례
기후 변화와 에 지 환경 사례
음식, 주거, 교통, 소비 련 환경 주제

환경 로젝트
문제 탐색, 문제 설정
탐구 계획 수립, 역할 분담, 발표  평가

지역 환경과 지구 
환경

자연 찰로 특이  환경 탐구
자연 찰로 자연환경 이해
자연 찰로 환경 개선을 한 참여 방식
자연 찰로 환경 탐구 수행

자원과 에 지
자원의 의미와 우리 지역의 자원 순환 체계
에 지 이용의 변천과 환경 향
자연 찰로 자원의 이용

지구 환경과 환경 문제
지구 환경과 지구 환경 문제의 특성
지구 환경 문제의 해결 방식

기후 변화
기후 변화의 원인과 향
기후 변화 응을 한 노력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 체계

지속가능발 의 의미
과학기술의 앙면성과 정 기술
환경 재난과 안
미래세 를 한 자연 보호

지속가능한 사회와 삶
지속가능한 생활 양식
녹색 산업과 일자리

환경정의와 참여
환경정의와 참여 방식
지속  자연환경 유지를 한 우리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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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참여하는 내부성까지 몇 단계로 구분하 고, 

진정한(authentic) 장소정체성이란 내부에 있다는 느

낌, 즉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것이며 실존  내부성

에 가까워질수록 진정성 있는 장소정체성을 형성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 다. 

3. 자연관찰로 기호의 생태교육적 내용 연계성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환경과목은 인간과 환

경의 계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지구 

생태계 내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요구되

는 의지와 역량을 갖추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도록 참여하게 하는 데 목표가 있다(교육부, 2015).

본 연구에서는 생태교육  장소정체성 형성에 

해 분석하는 것이므로 등 과학교과의 환경 련 

핵심 개념과 고등학교 환경교과의 내용체계와 자

연 찰로의 구성요소 간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것이 

생태교육  근에 한 것으로 평가하 다.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한 생태교육 내용체계는 

Table 6과 같다. 자연 찰로의 생태교육 내용체계

는 자연 찰로 자연해설 내용과 기호와의 연계성

을 확인하기 해 등 과학교과의 환경 련 핵심 

개념과 고등학교 환경 과목의 내용체계를 분석

하여 복되는 내용 요소는 하나로 통합하고 이어

서 자연 찰로의 생태  특징을 반 한 결과이다. 

3곳의 자연 찰로 해설  심의 생태교육 내용

체계와의 연계성은 등과학교육 문가 1인, 등

학교 교사 2인, 환경교사 1인, 국립공원 원 1인의 

의하에 빈도 분석하 다.

4. 기호학적 해석 방법

구조주의(structuralism)는 하나의 사물의 의미는 

사물 그 자체의 특성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

니라 다른 주변 사물들과의 계에 의해 형성되는 

이다. 즉, 주변 요소들 간의 상호 계를 통해 

언어 , 사회 , 문화  구조가 구성되며 그 구조에 

의해서 인간 개인이나 문화의 의미가 생성된다는 것

이다. 이러한 구조주의의 출발은 의 기호이론의 

기반이 된 페르디낭 드 소쉬르(Saussure, Ferdinand 

De, 1857∼1913)로부터 시작되었다. 소쉬르는 언어 

기호는 물리 인 측면인 기표(signifier)와 기표의 

개념에 해당하는 기의(signified)의 양면 인 이원  

구조를 갖는다고 정의했다(Fig. 3).

Fig. 3. Saussure’s Concept of Semiotics 

기표는 언어 이미지와 시각 이미지로 구성된다. 

기호는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변별 가능한 기호들이 

상 으로 인정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김태

형, 2003). 언어  시각  두 이미지가 함께 작용할 

때 상체는 인간의 마음속에 자국(인상)으로 남는

다. 기의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신 , 추상  개념

이다. 기의는 어떤 것에 하여 언 된 말 즉 기표

에 응하는 말이다(김태형, 2003). 기의는 정신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타내기 해서는 의미

의 운반체가 필요하다.2) 다시 말하면 기표가 기의

와 결합함으로써 하나의 기호(sign)가 되는 것이다

(김경용, 2002). 하나의 기호를 만들기 해서 기표

와 기의를 결합시키는 작용을 의미작용라고 부른

다. 의미작용은 자신의 생각을 표 하거나 주어진 

환경에 담긴 의미를 악하고 이해하려는 행 이

다. 의미작용은 기호를 만들어 낼 때나 기호의 의

미를 해석할 때에도 발생하며, 이러한 의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쉬르의 기호는 구조주의  으

로 겉으로 들어나는 단일 인 객 성을 추구하는 

외시  차원에서 작동한다고 본 반면에 롤랑 제라

르 바르트(Barthes, Roland Gérard, 1915∼1980)는 하

2) 기호, 기표, 기의, 상체, 운반체의 이해를 돕기 해 김세리(2013)가 제시한 심장의 이미지를 를 들어보면, 심장( 상체, 기호)은 

액과 , 근육으로 이루어진 우리 몸의 기 으로 액순환을 해 계속해서 뛰고 있다. 이러한 심장은 시각  요소인 하트 모양

(♥)과 언어  요소인 액순환을 한 우리 몸의 기 이 겉으로 표 되면서(기표) 소통된다. 한 심장은 정신  추상  의미로(기

의) 사랑, 생명, 따뜻함 등이 떠오르게 된다. 이러한 기표와 기의의 결합이 심장에 한 의미의 운반체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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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기표가 개인  감정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해

석될 수 있는 무한한 해석을 주장한 포스트구조주

의의 표주자이다(Isfandiyary, 2017). 해석의 무한

성을 주장한 바르트의 기호 분석에서는 외시의미

(denotation)와 함축의미(connotation)가 작용한다. 외

시의미란 기표와 기의의 해석이 객 으로 이루

어진 것으로 다른 말로 표 하자면 있는 그 로의 

의미이다. 이러한 객 인 상을 코드라고 하며 

코드에 따라 기호는 조직되어 의미작용으로 남는

다. 함축의미는 인간이 객  외시의미로 생성된 

기호에 덧붙이는 암시  의미로 주  느낌을 나

타낸다. 즉, 해석자의 경험이 반 된 주  가치이

다. 소쉬르는 기호 해석에 기표와 기의의 작용으로

서 외시의미에 그친 반면에 바르트는 다시 1차 기

호 즉 외시의미의 수 과 개인의 경험이 합쳐진 2

차 기호로 함축의미까지 나아갔다. 이와 같이 바르

트가 말하는 기호학은 코드와 기호시스템이 만들

어내고 있는 의미 계들 사이의 틈새를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바르트는 주어진 기호로부터 인

간이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작용과 의미

생성을 나 었다. 여기서 의미작용이란 주어진 코

드시스템 즉 상징계의 기표시스템 내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의미생성은 기존 코드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탈코드 으로 끊임없이 다른 코드들

을 생산해내는 기호운동이다. 이러한 외시의미와 

함축의미를 통해 형성된 기호는 새로운 차원의 의

미체로 이 단계를 바르트는 신화(myth)라고 명명하

다. 일반 으로 신화라는 용어는 믿어지지 않는 

비 실 인 옛날이야기나 아니면 실  사실이 

될 수 있는 잘못된 믿음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는

데, 바르트에게 신화는 사회  통념이나 가치 신념 

는 이데올로기가 상호 연결된 부가 의미  개념

의 연쇄로 메타 언어 인 성격을 갖는다. 신화는 

객  기호와 주  기호가 상호작용하여 형성

된 분석자의 정체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1차  외시의미

는 코드화된 것으로서 기존의 자연 찰로의 고유 

특징이 그 로 반 된 형태로 객 으로 해석하

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시각  요소와 언어  요

소의 객  해석으로 자연 찰로의 주어진 코드

내에서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장소

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차  함축 

의미는 기호를 해석자의 주  의미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장소에 한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으로 

그 장소에 한 개인  감정이 가미될 수 있다. 이

는 탈코드화를 통하여 곧 의미를 생성하는 것으로

서 장소에 해 해석자가 장소의 고유의 특징을 바

탕으로 장소감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1

차의 외시의미와 2차의 함축의미가 상호작용함으로

서 장소의 의미가 개인에 스며들면서 동일시 되는 

신화단계인 장소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에 본 연구에서는 기호학  해석을 

바탕으로 장소성과 장소감 그리고 장소정체성 형

성에 한 분석 모형으로서 Fig. 4와 같은 모델을 

개발하 다. 이 모델을 통하여 자연 찰로의 장소

정체성 형성에 한 기호학  해석을 진행하 다.

기호학  해석은 각 자연 찰로의 생태교육 내

용 체계의 역별 빈도가 높은 핵심개념  표

인 해설 을 상으로 주변환경과 연계하여 장소

정체성 기호학  해석 모형에 따라 분석하 다. 기

호학  해석에서는 부분부분 끼워 맞추는 형식의 해

석 방법은 하지 않으며 체론  으로 바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기호학 문

가와 기호 그 자체에 한 경험이 있는 분석가의 역

할이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외시의미와 련해

서는 해설 의 내용을 심으로 장소성의 체  

맥락에서 분석이 이루어졌고 함축의미는 주변 환경

과의 연계  해석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외시의미(denotation) 함축의미(connotation)
신화(myth)

기표 기의 기표 기의

시각  요소

언어  요소

의미작용/장소성 의미생성/장소감
장소정체성

코드화 탈코드화

Fig. 4. Semiotic Interpretation Model of Place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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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학  해석에서 장소성에서 장소정체성으로 

갈수록 주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연 찰로 해설 에 따른 해석의 다양성을 고려

하기 하여 1차 으로 연구자에 의해 자연 찰로 

해설 을 심으로 주변환경과 연계한 장소성과 

장소감, 장소정체성을 장에서 그리고 직  촬

한 상을 바탕으로 해석한 다음, 2차 으로 교직

경력 평균 12년차인 등교사 2인, 교직경력 20년

차인 환경교사 1인, 국립공원 원 1인의 검토를 통

해 장소성과 장소감, 장소정체성의 해석의 일 성

을 확인하 다. 이들은 공통 으로 국립공원 자연

찰로 탐방 경험과 자연 찰로를 심으로 한 생

태교육 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었다. 연구자 외에 

분석자들의 검토 과정은 우선, 연구자가 촬 한 자

연 찰로 상과 해설  사진을 연구실에서 시청

하고 그들의 자연 찰로 탐방 경험을 되살리면서 

장소정체성 기호학  해석 모델을 각자 채워나갔

다. 이어서 연구자의 해석 결과와 비교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최종 분석자들의 합의 과정을 

거친 후 자연 찰로의 생태교육  장소정체성 형

성에 한 기호학  해석 결과를 확정지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자연 찰로 

상과 해설  사진을 촬 하는 과정에서 자연 찰

로의  구간을 세부 으로 담고자 하 으나, 해설

이 설치된 구간별 촬  시간이나 주변의 세세한 

촬  범 에 해서는 편향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연

구의 제한 으로 작용할 수 있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자연관찰로 기호와 생태교육 내용과의 연

계성

자연 찰로 기호와 생태교육 내용과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원 골 자연 찰로의 기호인 해설 을 심으로 

생태교육 역과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자연

찰로가 기본 으로 생태계 구성요소들로 구성 되

었으므로 ‘생태환경 체계’ 역과의 연계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 ). 한 원 골 자연 찰

로의 동식물에 한 소개 해설 을 통해 자연 찰

로의 특이  환경을 소개하고 있어(4 ) 생태교육 

‘지역 환경과 지구환경 역’과의 계성을 보 다. 

그 밖에 ‘환경과 인간’ 역의 환경 체험에 한 내

용과 ‘지속가능한 사회 역’의 환경정의와 참여에 

한 내용이 각각 1 씩 연계성을 보 다. 따라서 

원 골 자연 찰로 기호는 생태계 구성과 상호작

용에 한 내용으로 치우친 경향을 보 다. 생태교

육 으로 다양한 역과의 연계성을 보이지 않은 

역 핵심 개념 원 골 자연 찰로
희방계곡 

자연 찰로

산

자연 찰로

환경과 인간

환경의 의미

인간의 환경 향 1 1

환경윤리

환경체험 1 4 2

생태환경의 체계

생태계의 구성과 상호작용 16 6 13

환경과 사회체계 1 2

환경 문제  보

환경 탐구
환경사례  생활 주제 환경 심층탐구

환경 로젝트

지역 환경과 지구 환경

자연 찰로 특이  환경 탐구 4 4 6

자원과 에 지 2

지구 환경과 환경 문제

기후 변화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 체계 1 1

지속가능한 사회와 삶

환경정의와 참여 1 2 2

계 22 21 27

Table 7. The Connection with Ecological Educatio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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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자연 찰로의 특징을 심층 으로 반 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자연 찰로 획

일  특징을 용한 결과로 응용  활용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희방계곡 자연 찰로 기호는 ‘생태환경의 체계’ 

역과의 연계성이 가장 높았으며(7 ), 이는 자연

찰로의 주변의 기본 인 생태계의 특징이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 환경과 

지구 환경’ 역으로 희방계곡 자연 찰로의 특이

 환경 탐구와 자원과 에 지 개념이 연계성이 높

은 빈도를 보 다(6 ). 한 ‘환경과 인간’ 역과 

련해서는 체 으로는 연계성이 낮았으나 세부 

핵심 개념으로 환경체험과의 연계성(4 )이 높은 

것은 희방계곡 자연 찰로가 체험 심으로 자연

찰로가 조성된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희방계곡 자연 찰로는 ‘환경과 인간’ 역의 환경

체험과 연계된 체험  생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

는 환경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러나 환경 로젝트와 생활주제 환경 심층탐구와

의 연계성이 없다는 것은 새로운 해결 과제로 볼 

수 있다. 한 ‘지속가능한 사회’ 역과는 3 만이 

연계성을 보 으나 미래세 를 한 자연보호의 

요성을 해설 을 통해 언 하 으므로 자연의 

요성을 인식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산 자연 찰로 기호인 해설 을 심으로 생

태교육 역과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생태환경

의 체계’ 역의 가장 높은 빈도로 연계성을 보

다(15 ). 자연 찰로의 일반  특징이 해설 에 반

되어 생태교육  역과의 연계성을 보인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 환경과 지구 환

경’ 역과의 높은 연계성을 보 다(6 ). 이는 

산 자연 찰로의 특이  환경이 반 된 것으로서 

계곡, 들바 , 깃 종 등 특이  생태환경이 해설

에 반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 자연 찰

로는 해상국립공원에 속한 것인 만큼 한려해상의 

장소  특징을 반 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고유

한 장소  특징과 생태교육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소정체성은 장소의 지역성과 

물리  요소가 한 계를 가질 때 실존  내부

성으로 도달은 빨라진다(김지희, 2004). ‘환경과 인

간’ 역과 련해서는 인간의 환경 향과 환경체

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주변환경

을 활용한 해설 이 설치되어 있다(3 ). 이는 산 

자연 찰로 주변환경을 활용한 체험활동으로서 자

연 찰로의 특징을 이용하는 표 인 형태로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 역과의 연계성 내용

은 자연보호와 련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한 내용으로, 자연의 지속 인 보호의 요성을 

이야기한 것이 다(3 ). 그러나 산 자연 찰로

에서도 ‘환경탐구’ 역과 연계성을 찾을 수가 없

는 만큼 산 자연 찰로 인근 해상공원과 연계한 

해상환경에 한 심층  탐구를 한 로그램 개

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자연관찰로의 생태교육적 장소정체성 형

성에 대한 기호학적 해석

각 자연 찰로별 장소성과 장소감, 장소정체성 

형성에 해 생태교육 역별과 련된 표 인 

사례를 기호학 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과 인간

원 골 자연 찰로에는 ‘환경과 인간’ 역과 연

계되는 환경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물속에도 질서

가 있다’ 해설 은 계곡에 조성되어 있었다(Table 8). 

1차  외시의미에서는 기표로서 물속에도 질서가 

있다는 먹이사슬의 시각  언어  이미지와 물속

의 생물들의 세계에도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이라

는 질서가 있다는 기의가 작용하여 물리  요소 측

면의 장소성이 객 인 코드화로 형성될 수 있다. 

2차  함축의미로서 원 골 계곡에 사는 생물에는 

먹이사슬이 형성되어 있다는 기표와 원 골 계곡

에는 다양한 생물이 산다는 기의가 작용하여 원

골 자연 찰로에 한 지식 측면의 장소감이 형성

될 수 있다. 이러한 외시의미와 함축의미가 상호작

용하여 원 골 자연 찰로 안에서 직  찰을 통

해 생물의 다양성과 먹이사슬을 이해하면서 장소

에 스며드는 행동  내부 단계의 장소정체성이 형

성될 수 있다.  

희방계곡 자연 찰로에는 ‘환경과 인간’ 역의 

환경체험 핵심 개념과 련하여 연계할 수 있는 

‘나무 키 재기’ 해설 과 주변에 다양한 크기의 나

무를 찰할 수 있었다(Table 9). 1차  외시의미로

서 키 재는 모습의 시각  요소와 나무 키 재기 언

어  요소, 자신의 팔과 같은 길이의 막 기로 나

무의 키를 잴 수 있다의 기의가 작용하여 희방계곡 

자연 찰로는 환경을 이용하여 체험  행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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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할 수 있다는 장소성을 보여 주고 있었다. 이

러한 1차  코드화된 의미작용으로 2차  함축이

므로 희방계곡의 나무를 찰하고 키를 재어 본다

는 기표와 희방계곡에는 다양한 크기의 나무가 생

육한다는 기의가 작용할 수 있다. 한 희방계곡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실천  요소와 희

방계곡에 다양한 나무가 생육한다는 지식  요소

가 작용하여 장소감에 한 의미가 생성될 수 있었

다. 1, 2차 의미작용과 의미생성으로 희방계곡은 오

랜 시간에 걸쳐 나무의 종류와 수가 변해 가면서 

숲을 이룬다는 천이  생태교육  에서 자연

찰로의 구성요소를 만남으로써 마음을 열고 느

끼고 공감하는 공감  내부성 단계의 장소정체성

이 형성될 수 있다.

산 자연 찰로의 ‘환경과 인간’ 역의 환경체

험 핵심개념과 연계된 해설 과 주변환경의 생태

교육  장소정체성 형성의 기호학  해석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1차  외시의미의 기표에서는 

외시의미(denotation) 함축의미(connotation)
신화(myth)

기표 기의 기표 기의

시각  

이미지
먹이사슬 물속 생물들의 세

계에도 먹고 먹히

는 먹이사슬이라

는 질서가 있다.

원 골 계곡에 사

는 생물에는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이 형성되어 있다.

원 골 계곡에는 다

양한 생물이 산다.

원 골 계곡을 

찰하여 생물의 다

양성과 먹이사슬

을 이해한다.
언어  

이미지

물속에도 

질서가 있다.

코드화/의미작용 탈코드화/의미생성
장소정체성

(행동  내부성)장소성

(물리  요소)

장소감

(지식)

Table 8. Wonjeokgol Nature Trail/Semiotic Analysis of Environment and Human-Environmental Experience 

외시의미(denotation) 함축의미(connotation)
신화(myth)

기표 기의 기표 기의

시각  

요소
키 재는 모습 자신의 팔과 같은 

길이의 막 기로 

나무의 키를 잴 수 

있다.

희방계곡의 나무를 

찰하고 키를 재어 

본다.

희방계곡에는 다양

한 크기의 나무가 

생육한다는 것을 이

해한다.

희방계곡은 오랜 시

간에 걸쳐 나무의 종

류와 수가 변해 가면

서 숲을 이룬 것을 느

낄 수 있다.

언어  

요소
나무 키 재기

코드화/의미작용 탈코드화/의미생성
장소정체성

(공감  내부성)장소성

(행동 형태 요소)

장소감

(실천)

Table 9. Heebang Valley Nature Trail/Semiotic Analysis of Environment and Human-Environmental Experience 

외시의미(denotation) 함축의미(connotation)
신화(myth)

기표 기의 기표 기의

시각  

요소
나무

바람에 일 이는 

나무숲에서는 

작은 도소리가 

난다.

산 자연 찰로 

나무 숲속에는 다양

한 소리가 난다.

산 자연 찰로의 

숲속에는 다양한 소

리를 들어 보자.

청각, 시각, 각, 

미각, 후각 다섯 

가지의 신체 감각

을 활용하여 산 

자연 찰로 숲을 

체험해 보자.

언어  

요소

나무숲의 

도소리

코드화/의미작용 탈코드화/의미생성
장소정체성

(행동  내부성)장소성

(물리  요소)

장소감

(실천)

Table 10. Geumsan Nature Trail/Semiotic Analysis of Environment and Human-Environmental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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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와 나무숲의 도소리 시각, 언어  요소와 

바람에 일 이는 나무 숲에서는 작은 도소리

가 난다라는 기의가 작용하여 물리  요소로서 장

소성이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함축

의미로 산 자연 찰로 나무 숲속에는 다양한 

소리가 난다는 기표와 산 자연 찰로의 나무 

숲속에는 다양한 소리를 들어 보자는 기의가 생성

되어 장소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실천  요소가 

작용하여 장소감에 한 의미가 생성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1, 2차 의미작용과 의미생성

을 통하여 청각, 시각, 각, 미각, 후각 다섯 가지

의 신체 감각을 활용하여 산 자연 찰로 숲을 체

험하는 행동  내부성 단계의 장소정체성이 형성

될 수 있다.

2) 생태환경의 체계 

산 자연 찰로의 ‘생태환경 체계’ 역의 핵심 

개념인 ‘생태계의 의미와 상호작용’과 연계하여 생

태교육  장소정체성 형성에 한 기호학  해석

을 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1차  외시의미로서 

숲속 생물 시각  요소와 숲 속 친구들은 마다의 

역할이 있다는 언어  요소의 기표, 그리고 자연 

속에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역할을 하며 생태

계를 유지한다는 기의가 작용하여 물리  요소 측

면의 장소성이 형성될 수 있다. 2차  함축의미로 

산 자연 찰로 숲의 생물들은 상호작용한다는 

기표와 산 자연 찰로 숲은 다양한 생물들에 의

해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한다는 기의가 작용하여 

지식 측면의 장소감에 한 의미를 생성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장소성과 장소감이 상호작용하여 산 

자연 찰로 숲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살

고 있는 생물들이므로 사람은 방해요소로 작용해

서는 안된다는 공감  내부성 단계로서의 장소정

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

원 골 자연 찰로의 ‘생태환경 체계’ 역의 

‘생태계의 의미와 상호작용’ 핵심개념과 연계하여 

생태교육  장소정체성 형성에 한 기호학  해

석을 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1차  외시의미로

서 시각  요소 이끼와 언어  요소 숲은 개척자 

이끼의 기표와 이끼는 그늘지고 습한 곳이나 바

와 같은 곳에 자란다는 기의가 작용하여 물리  요

소로서 장소성이 형성될 수 있다. 2차  함축의미

로 원 골 이끼는 척박한 곳에 살면서 다른 식물들

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기표와 원 골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계곡이 흐른다는 기의가 작

용하여 애착으로서의 장소성이 형성될 수 있다. 이

러한 생태환경  특성으로 원 골 계곡은 지표식

물인 이끼가 생육하여 생물 다양성이 형성된 것을 

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원 골의 장소와 만나고 

이해함으로써 공감  내부성 단계의 장소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

희방계곡 자연 찰로를 ‘생태환경 체계’ 역의 

‘생태계의 의미와 상호작용 핵심개념과의 연계성에 

따른 생태교육  장소정체성 형성의 기호학  해

석을 한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1차  외시의미로 

시각  요소의 거미와 언어  요소의 거미가 곤충

이 아니라고요?라는 기표, 그리고 숲에 서식하는 

거미는 곤충이 아니라 기의가 작용하여 숲의 생태

에 한 장소성이 형성될 수 있다. 2차  함축 의미

로 거미는 곤충의 특징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기표

외시의미(denotation) 함축의미(connotation)
신화(myth)

기표 기의 기표 기의

시각  

요소
숲속 생물

자연 속에서 생산

자, 소비자, 분해자

의 역할을 하며 생

태계를 유지한다.

산 자연 찰로 

숲의 생물들은 상

호작용한다.

산 자연 찰로 숲은 

다양한 생물들에 의해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

한다.

산 자연 찰로 

숲의 주인은 사람

이 아니라 그 속

에 살고 있는 생

물들이므로 사람

은 방해요소로 작

용해서는 안 된

다.

언어  

요소

숲속 친구들은 마

다의 역할이 있다.

코드화/의미작용 탈코드화/의미생성
장소정체성

(공감  내부성)장소성

(물리  요소)

장소감

(지식)

Table 11. Geumsan Nature Trail/Semiotic Analysis of Ecological Environment System - Meaning and Interaction of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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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거미는 해충의 천 이다라는 기의가 작용하여 

거미의 특징에 한 지식을 얻는 장소감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장소성과 장소감의 상호작용하여 

희방계곡에 살고 있는 각각의 생물은 생태계 평형 

유지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장소에 소속된 생물들

을 찰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행동  내부성 

단계에 해당하는 장소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 

3) 지역 환경과 지구 환경 

원 골 자연 찰로와 ‘지역 환경과 지구 환경’ 

역의 ‘자연 찰로 특이  환경 탐구’ 핵심 개념

과 련하여 생태교육  장소정체성 형성에 한 

기호학  해석을 한 결과는 Table 14와 같다. 1차  

외시의미로 시각요소로는 상록활엽수, 낙엽활엽수 

이미지가 언어  요소로는 원 골 사는 나무가 기

표로 작용하고, 원 골에는 상록활엽수와 낙엽활엽

수가 생육하고 있다는 기의가 작용하여 물리  요

소 측면의 원 골 자연 찰로의 장소성이 형성될 

수 있다. 2차  함축의미로 원 골 나무를 상록활

엽수와 낙엽활엽수로 분류할 수 있다의 기표와 원

골 나무의 식생은 다양성이 있다는 기의가 작용

하여 지식측면의 장소감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장소성과 장소감이 상호작용하여 원 골 자연 찰

로 안에서 나무 찰을 통한 장소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행동  내부성 단계의 장소정체성을 형성

할 수 있다.

희방계곡 자연 찰로와 생태교육 내용 체계의 

‘지역 환경과 지구 환경’ 역의 ‘자연 찰로 특이

 환경 탐구’와 연계에 따른 생태교육  장소정체

성 기호학  해석 결과는 Table 15와 같다. 1차  

외시의미의 기표로서는 시각 으로 어류, 수서곤충

이, 언어 으로 희방계곡에는 가 살까요?가 이미

지로 작용하고, 기의로 희방계곡에는 다양한 생물

이 서식한다는 의미가 작용하여 희방계곡 형식  

코드와 의미가 작용하여 물리  요소 측면의 장소

성이 형성될 수 있다. 2차  함축의미로 희방계곡

에는 맑은 물에 사는 생물이 있다는 기표와 희방계

곡은 우리가 오래 머물 수 있는 1 수이다라는 기

외시의미(denotation) 함축의미(connotation)
신화(myth)

기표 기의 기표 기의

시각  

요소
거미

숲에 서식하는 거미

는 곤충이 아니다.

거미는 곤충의 특징

을 갖추고 있지 않다.

희방계곡 거미는 

해충의 천 이다.

희방계곡에 살고 

있는 각각의 생물

을 찰해 보면 생

태계 평형 유지에 

역할을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언어  

요소

거미가 곤충이 

아니라고요?

코드화/의미작용 탈코드화/의미생성
장소정체성

(행동  내부성)장소성

(물리  요소)

장소감

(지식)

Table 13. Heebang Valley Nature Trail/Semiotic Analysis of Ecological Environment System - Meaning and Interaction of Ecosystem

외시의미(denotation) 함축의미(connotation)
신화(myth)

기표 기의 기표 기의

시각  

요소
이끼

이끼는 그늘지고 습

한 곳이나 바 와 같

은 곳에 자란다.

원 골 이끼는 척박

한 곳에 살면서 다른 

식물들이 자랄 수 있

는 환경을 만든다.

원 골은 오염되

지 않은 깨끗한 

계곡이 흐른다.

원 골 계곡은 지

표식물인 이끼가 

생육하여 생물 다

양성이 형성된 것

을 찰할 수 있다.

언어  

요소
숲의 개척자 이끼

코드화/의미작용 탈코드화/의미생성
장소정체성

(공감  내부성)장소성

(물리  요소)

장소감

(애착)

Table 12. Wonjeokgol Nature Trail/Semiotic Analysis of Ecological Environment System - Meaning and Interaction of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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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작용하여 지식과 애착 측면의 장소감이 형성

될 수 있다. 이러한 장소성과 장소감이 상호작용하

여 희방계곡은 1 수에 서식하는 생물이 서식하므

로 이를 지키기 해 노력해야한다는 행동  내부

성 단계의 장소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      

산 자연 찰로와 생태교육 내용체계의 ‘지역 

환경과 지구 환경’ 역의 ‘자연 찰로 특이  환경 

탐구’ 핵심개념과의 연계에 따른 생태교육  장소

정체성을 기호학 으로 해석한 결과는 Table 16과 

같다. 1차  외시의미로서 덜바 가 시각  이미

지로, 조각조각 바  가 그랬을까가 언어  이미

지로 작용하고, 덜바 는 풍화작용으로 생긴 것

이다는 기의에 의해 있는 그 로의 모습으로서 코

드화된 의미가 작용하여 물리  요소 측면의 장소

성이 형성될 수 있다. 2차  함축의미로 산 자연

찰로에는 풍화작용으로 덜바  구간이 있다는 

기표와 산 자연 찰로에는 큰 바 가 오랜 세월

동안 얼었다 녹아 쪼개진 덜바 를 찰할 수 있

다는 기의가 작용하여 탈코드화된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어 지식과 애착 측면의 장소감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장소성과 장소감이 상호작용하여 

산 자연 찰로는 지질학 으로도 우수한 자연환경

을 갖추고 있다는 장소 특이성을 이해하는 공감  

내부성 단계의 장소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

4) 지속가능한 사회

원 골 자연 찰로와 생태교육 내용체계 ‘지속

가능한 사회’ 역의 ‘환경정의와 참여’ 핵심 개념

과 련하여 생태교육  장소정체성 기호학  해

석 결과는 Table 17과 같다. 1차  외시 의미로 

지  탐방로의 쓰 기 기가 시각  이미지로, 숲

을 지키기 해 할 수 있는 것이 언어  이미지로

서 기표로 작용하고 숲을 지키기 해 지된 행

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의가 작용하여 해설  내

용 그 로의 행동 형태 요소의 장소성이 형성될 수 

있다. 2차  함축의미로 원 골 자연 찰로에서 하

지 말아야 할 것들이 기표로, 우리의 흔 을 남기지 

않는 것이 원 골 자연 찰로 숲을 해 사랑을 베

외시의미(denotation) 함축의미(connotation)
신화(myth)

기표 기의 기표 기의

시각  

요소

어류, 

수서곤충 희방계곡에는 다

양한 생물이 서식

한다.

희방계곡에는 맑은 물

에 사는 생물이 있다.

희방계곡은 우리가 

오래 머물 수 있는 1

수이다.

희방계곡은 1 수

에 서식하는 생물

을 서식하므로 이

를 지키기 해 노

력해야 한다.

언어  

요소

희방계곡에는 

가 살까요?

코드화/의미작용 탈코드화/의미생성
장소정체성

(행동  내부성)장소성

(물리  요소)

장소감

(지식, 애착)

Table 15. Heebang Valley Nature Trail/Semiotic Analysis of Local Environment and Global Environment - Exploring Specific 

Environments through Nature Trail

외시의미(denotation) 함축의미(connotation)
신화(myth)

기표 기의 기표 기의

시각  

요소

상록활엽수,

낙엽활엽수 
원 골에는 상록

활엽수와 낙엽활

엽수가 생육하고 

있다.

원 골 나무를 상록

활엽수와 낙엽활엽수

로 분류할 수 있다.

원 골 나무의 식생

은 다양성이 있다.

원 골에 생육하는 

나무들의 생김새를 

찰하여 식생분포

를 이해한다.
언어  

요소

원 골에 

사는 나무

코드화/의미작용 탈코드화/의미생성
장소정체성

(행동  내부성)장소성

(물리  환경)

장소감

(지식)

Table 14. Wonjeokgol Nature Trail/Semiotic Analysis of Local Environment and Global Environment - Exploring Specific Environments 

through Nature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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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는 것이다라는 기의가 작용하여 애착과 실천 측

면의 장소감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장소성과 

장소감이 상호작용하여 원 골 자연 찰로 숲에 

왔을 때 자연모습 그 로 즐겨야 하며, 숲이 건강

하면 많은 혜택을 릴 수 있다는 나와 자연을 동

일시하는 실존  내부성 단계까지 도달한 장소정

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    

희방계곡 자연 찰로와 생태교육 내용체계의 

‘지속가능한 사회’ 역의 ‘환경정의와 참여’ 핵심 

개념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생태교육  장소정체성 

형성에 한 기호학  해석 결과는 Table 18과 같

다. 1차  외시의미로서 숲, 체험활동, 자 거타기

가 시각 이미지로, 자연, 사회, 미래를 연결하는 국

립공원공단의 노력이 언어  이미지로 작용하여 

기표가 형성되었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국립공원공단은 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의의 코

드화를 통한 행동 형태 요소 측면의 장소성이 형성

될 수 있다. 2차  함축의미로 희방계곡 자연 찰

로를 통해 숲 보 과 생태 , 에 지 약 활동

을 알린다는 기표와 희방계곡 자연 찰로 탐방을 

통해 친환경 활동을 통하여 자연환경 보 에 노력

해야 한다는 인식이 기의로 작용하여 주  

이 추가된 탈코드화된 의미가 생성되어 애착과 실

천 측면의 장소감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장소

성과 장소감의 상호작용으로, 희방계곡 자연 찰로

에 탐방으로 미래의 후손을 하여 친환경 활동에 

참여의 요성을 인식한다는 행동  내부성 단계

에 도달하여 장소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산 자연 찰로와 생태교육 내용 체계 ‘지속가

능한 사회’ 역의 ‘환경정의와 참여’ 핵심개념과 

연계성에 따른 생태교육  장소정체성 형성을 기

호학 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19와 같다. 1차  

외시의미로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가 시각 이

미지로, 쓰 기 없는 청결한 국립공원이 언어  이

미지로 작용하여 해설 의 있는 그 로의 의미로

서 코드화된 행동 형태 요소 측면의 장소성이 형성

외시의미(denotation) 함축의미(connotation)
신화(myth)

기표 기의 기표 기의

시각  

요소

지  탐방로, 

쓰 기 기

숲을 지키기 해 

지된 행 는 하

지 말아야 한다.

원 골 자연 찰로에

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들

우리의 흔 을 남기

지 않는 것이 원 골 

자연 찰로 숲을 

해 사랑을 베푸는 것

이다.

원 골 자연 찰

로 숲에 왔을 때 

자연모습 그 로 

즐겨야 하며, 숲

이 건강하면 많은 

혜택을 릴 수 

있다.

언어  

요소

숲을 지키기 

해 할 수 있는 것

코드화/의미작용 탈코드화/의미생성
장소정체성

(실존  내부성)장소성

(행동 형태 요소)

장소감

(애착, 실천)

Table 17. Wonjeokgol Nature Trail/Semiotic Analysis of Sustainable Socio-Environmental Justice and Participation 

외시의미(denotation) 함축의미(connotation)
신화(myth)

기표 기의 기표 기의

시각  

요소
덜바

덜바 는 풍화

작용으로 생긴 것

이다.

산 자연 찰로에는 

풍화작용으로 덜바

 구간이 있다.

산 자연 찰로에

는 큰 바 가 오랜 

세월 동안 얼었다 녹

아 쪼개진 덜바

를 찰할 수 있다.

산 자연 찰로

는 지질학 으로

도 우수한 자연환

경을 갖추고 있다.
언어  

요소

조각조각 바 -

가 그랬을까요?

코드화/의미작용 탈코드화/의미생성
장소정체성

(공감  내부성)장소성

(물리  요소)

장소감

(지식, 실천)

Table 16. Geumsan Nature Trail/Semiotic Analysis of Local Environment and Global Environment - Exploring Specific Environments 

through Nature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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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2차  함축의미로 산 자연 찰로 탐

방시 자기쓰 기는 되가져가기에 극 동참하기가 

기표로, 산 자연 찰로 탐방객 스스로 쓰 기 수

거활동을 직 하면 인센티 도 받고 자연정화활동

에도 동참할 수 있다는 기의가 작용하여 애착과 실

천 측면의 장소감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장소

성과 장소감이 상호작용하여 산 자연 찰로를 

오랫동안 깨끗하게 보호하기 해서는 그린포인트 

제도에 극 동참해야 한다는 행동  내부성 단계

의 장소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    

3. 자연관찰로 생태교육적 장소정체성 형성 

과정 종합 논의

원 골, 희방계곡, 산 자연 찰로의 해설  

심의 주변환경은 ‘생태환경의 체계’ 역과 가장 

높은 연계성을 보 으며, 그다음으로 ‘지역 환경과 

지구 환경’, ‘환경과 인간’, ‘지속 가능한 사회’ 역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성 형성 요소로는 지리  

치나 경 , 인공  환경, 주변자연환경의 특징인 

물리  요소의 작용이 부분을 차지하 으며 행

  활동, 문화  요소와 역사성, 인 요소가 포

함된 활동 형태 요소의 작용 빈도는 낮았다. 장소

감 형성 요소로는 지식과 애착 요소가 동일하게 비

이 높았고, 이어서 실천 요소 순이었다. 이러한 

장소성과 장소감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장소정체

성은 행동  내부 단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

고 그 다음으로 공감  내부성이었다. 반면 장소정

체성의 최종 단계인 실존  내부성 단계는 극히 제

한 이었다. 그러나 장소정체성은 다른 장소와 구

별되는 장소만의 매력으로 장소 차별화를 구 하

는 개별성이 작용하고 장소에 속한 인간이 스스로

를 장소와 동일시할 때 장소의 가치가 드러나며 장

소에서 내가 해야 할 것에 한 실천  행동이 작

용할 수 있다(김지희, 2004). 이러한 자연 찰로의 

장소정체성 형성 과정을 살펴볼 때, 장소정체성 형

성의 다양성 부족의 문제 은 자연 찰로의 획일

성과 표 화에 따른 설계로 단된다. Relph(1976) 

외시의미(denotation) 함축의미(connotation)
신화(myth)

기표 기의 기표 기의

시각  

요소

국립공원 그린

포인트 제도
쓰 기 없는 청결

한 국립공원 조성

을 하여 국립공

원 그린포인트 제

도를 시행한다.

산 자연 찰로 탐

방 시 자기쓰 기는 

되가져가기에 극 

동참하기

산 자연 찰로 탐

방객 스스로 쓰 기 

수거활동을 직  하

면 인센티 도 받고 

자연정화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산 자연 찰로

를 오랫동안 깨끗

하게 보호하기 

해서는 그린포인

트 제도에 극 

동참해야 한다.

언어  

요소

쓰 기 없는 청

결한 국립공원

코드화/의미작용 탈코드화/의미생성
장소정체성

(행동  내부성)장소성

(행동 행태 요소)

장소감

(애착, 실천)

Table 19. Geumsan Nature Trail/Semiotic Analysis of Sustainable Socio-Environmental Justice and Participation

외시의미(denotation) 함축의미(connotation)
신화(myth)

기표 기의 기표 기의

시각  

요소

숲, 체험활동, 

자 거타기 환경문제를 해결

하기 하여 국립

공원공단은 요

한 역할을 한다.

희방계곡 자연 찰

로를 통해 숲 보 과 

생태 , 에 지 

약 활동을 알린다.

희방계곡 자연 찰

로 탐방을 통해 친환

경 활동을 통하여 자

연환경 보 에 노력

해야 한다는 것을 인

식한다.

희방계곡 자연

찰로에 탐방으로 

미래의 후손을 

하여 친환경 활동

에 참여의 요성

을 인식한다.

언어  

요소

자연, 사회, 미래

를 연결하는 국

립공원공단의 

노력

코드화/의미작용 탈코드화/의미생성
장소정체성

(행동  내부성)장소성

(행동 행태 요소)

장소감

(애착, 실천)

Table 18. Heebang Valley Nature Trail/Semiotic Analysis of Sustainable Socio-Environmental Justice and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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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소의 획일성과 표 화가 장소정체성 상실

의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 즉, 국립공원에 조성된 

자연 찰로는 그 지역  환경의 고유한 특징을 살

려 주변환경과 해설 이 연계된 형태로 구성되어 

모든 자연 찰로가 동일한 내용의 해설 이 설치

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Suksri, 2021). 3군데의 자

연 찰로의 공통 으로 자연 찰로의 생태계 구성

요소에 한 환경 체계에 집 된 것은 장소의 획일

성과 표 화와 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획일

화된 자연 찰로 해설 으로 주변환경과 자연 찰

로가 속해 있는 환경의 특이성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하여 장소성 유발 요인의 제한  근과 장소감 

형성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장소정체성 다양성

이 제한 일 수밖에 없다. 한 자연 찰로 코스 구

성도 탐방객의 이용의 편리성 보다는 주변환경의 

고유한 생태  지리  특징을 살린 형태로 구성하

여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되도록 설계

될 필요가 있다. 한 장소의 특징이 인간을 둘러

싸고 있는 사회문화  환경과의 계 속에서 실존

 정체성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박승규, 

2013). 이러한 략  보충을 해서는 생태교육 

‘환경 탐구’ 역의 핵심개념인 환경 심층탐구와 환

경 로젝트를 직  경험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활용한 해설 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략

은 자연 찰로를 심으로 한 생태교육 로그램

에 참여하는 상이 등학생들의 비 이 높은 것

을 고려할 때 더욱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원 골 자연 찰로 기호는 생태계 구성과 상호

작용에 한 내용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으므로 생

태교육 으로 다양한 역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한 장소정체성 형성에는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원 골 자연 찰로는 탐방객들이 

즐겨 찾는 코스로서 즉, 지  탐방로서의 탐방객

이 많은 만큼 생활주제를 바탕으로 한 생태계 심층 

탐구에 한 해설 을 바탕으로 자연 찰로의 주

변 생태계의 탐구 기회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희

방계곡 자연 찰로는 환경체험과 연계된 체험  

생태교육을 통해 장소정체성이 형성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희방계곡 자연 찰로는 체

험형 자연 찰로이며 등산로와 연결되어 있어 탐

방객의 심을 유도할 수 있으나 등학생들의 자

연체험 로그램의 용 장소로서의 활성화가 필요

하다. 즉, 생태환경 로젝트에 따른 장소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자연 찰로의 의미가 충족

될 수 있을 것이다. 산 자연 찰로는 해상 자연

찰로임에도 불구하고 해상의 특징이 반 된 자

연 찰로 해설 이 부족하다. 즉, 해상국립공원에 

한려해상의 장소  특징을 반 한 내용이 나타나

지 않아 고유한 장소  특징과 생태교육과 연계한 

장소정체성 형성에 한계 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는 해상 자연 찰로이지만 산지에 설치되

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자연 찰

로 인근 해상과 산 자연 찰로의 생태  특징을 

목한 환경 심층탐구나 환경 로젝트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략은 곧 자연 찰로에서의 주변 자연

환경과 해설 을 이용한 활동 형태 요소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지속 으로 머무르게 하고 자연

찰로와의 한 계를 유지하는 애착을 느끼는 

장소감 형성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 된다. 이러한 

변화로 자연 찰로가 생태교육 로그램의 심  

참여자인 등학생에서 성인까지의 탐방객에게 의

미가 가득 찬 장소로서 자신과 자연 찰로의 환경

과 동일시되는 느낌을 받는 실존  내부성 단계까

지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 찰로의 장소정체

성을 갖는다는 것은 자연 찰로가 생태 으로 다

른 장소와 구별되는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연 찰로 생태교육  장소정체성을 

기호학 으로 해석하기 하여 바르트의 외시의미

와 함축의미에 따른 신화 형성 과정의 포스트구조

주의의 이론을 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내장산 

국립공원 원 골 자연 찰로, 소백산 국립공원 희

방계곡 자연 찰로, 한려해상국립공원 산 자연

찰로의 해설 을 심으로 한 주변환경을 분석 

상으로 하 다. 생태교육 내용체계는 2015 개정 환

경 교육과정에 따라 자연 찰로 생태  특징에 맞

게 재구성하여 ‘환경과 인간’, ‘생태환경의 체계’, 

‘환경 탐구’, ‘지역 환경과 지구 환경’, ‘지속가능한 

사회’ 5 역에 따른 핵심개념으로 하 다. 장소성 

형성 요소로는 물리  요소와 행동 행태 요소로 구

분하여 장소성 형성을 분석하 다. 장소감 형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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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는 지식, 애착, 실천 요소로 구분하여 장소성 

형성을 분석하 고 장소정체성은 장소성과 장소감

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서 외부자  

장소 경험과 내부자  장소 경험으로 크게 나 고 

세부 으로 7단계로 구분하여 실존  내부성 단계

에 도달하는 것을 장소정체성 최상의 상태로 보았

다. 자연 찰로의 장소정체성 형성 과정을 분석하

기 하여 바르트의 기호학 구조에 장소성과 장소

감, 장소정체성 단계를 연결하여 순차 인 장소정

체성 형성 과정 모델을 구축하 다.

자연 찰로의 해설  심의 주변환경과 등 

과학교과의 환경 련 핵심 개념과 고등학교 환

경교과의 생태교육 내용체계와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생태환경의 체계’와 가장 높은 연계성을 보

다. 이는 자연 찰로의 특성상 생태계 구성과 

련된 내용이 많으므로 연계성이 높게 나타날 수밖

에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다음으로는 ‘지역 

환경과 지구 환경’ 역이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연 찰로의 생태  지질  특

징을 해설 에 반 하여 해당 지역의 특징을 안내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 역과의 

연계성도 일부 보 으나 생태환경교육의 목표가 

미래세 를 한 자연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 의 

의의를 요시 하는 것을 볼 때 이 역과의 연계

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실해 보 다. 특히 ‘환

경 탐구’ 역과의 연계성은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는 자연 찰로가 자기안내식 형태의 탐방로다보

니 환경에 한 심층탐구나 환경 로젝트를 스스

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연 찰로가 시작된 시 에서 자기주도  탐구와 

로젝트가 단계 으로 진행될 수 있는 로그램 

개발과 안내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

며 이를 통해 자연 찰로의 특징을 보다 심층 으

로 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자연 찰로의 생태교육  장소정체성 형성에 

한 기호학  해석을 한 결과, ‘환경과 인간’ 생태교

육  역에서는 환경체험 핵심개념과 련된 장

소정체성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았다. 우선 외시의

미로 해설  심의 주변환경의 시각  언어  요

소가 기표로 작용하고 해설  그 로의 해석에 따

른 기의가 작용하여 자연 찰로의 생태요소의 특

징에 따른 체험으로 활용 가능한 물리  요소 측면

의 코드화된 형태의 장소성이 형성될 수 있다. 이

를 바탕으로 함축의미로 개인의 주  요소가 가

미된 지식  측면에서 자연 찰로의 특징의 유익

함을 이해하고 자연 찰로의 특징을 이용하여 자

연 찰로에서 할 수 있는 실천하는 요소가 작용하

여 탈코드화된 의미가 생성된 장소감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체험  장소감을 바탕으로 행동  내

부성과 공감  내부성에 따른 장소정체성이 형성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연 찰로와 ‘생태

환경의 체계’ 역은 ‘생태계의 의미와 상호작용’ 

핵심개념과의 연계성이 높았다. 외시의미로 자연

찰로 생태계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과 련된 

시각  이미지와 언어  이미지가 작용하여 기표

와 기의로서 자연 찰로 있는 그 로의 코드가 작

용하여 물리  요소 측면에서 생태계의 구성과 상

호작용에 한 장소성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어서 함축의미로 찰자의 주  의미가 가

미되어 자연 찰로의 탈코드화를 통해 자연 찰로

의 생태  특징에 한 지식과 애착 요소가 작용하

여 장소감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이

들의 상호작용으로 행동  내부성과 공감  내부

성 단계로서 자연 찰로의 생태계 구성과 상호작

용을 자연 찰로 안에서 찰하고 생태계 구성 요

소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소정체

성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환경과 지구 

환경’ 역에서는 ‘자연 찰로 특이  환경 탐구’ 

핵심개념에 의해 장소정체성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았다. 자연 찰로의 식생분포나 수 생물, 지질

 특징이 자연의 그 로의 외시의미로 작용하여 

물리  요소 측면의 장소성을 형성하 고, 이에 주

 의미가 가미되어 탈코드화된 지식, 애착, 실천 

측면의 자연 찰로의 특이성의 요성과 의미를 

이해하여 장소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 찰로의 특이성을 찰하여 이해하는 행동  

내부성과 자연 찰로의 특이성에 해 느끼고 

요성을 공감하는 공감  내부성 단계까지 도달하

여 장소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사

회’ 역에서는 ‘환경정의와 참여’ 핵심개념과의 

연계를 통해 장소정체성 형성 가능성이 높았다. 외

시의미로서 자연 찰로 숲을 해 할 수 있는 것에 

한 시각  언어  기표와 국립공원에서 재 진

행되고 있는 행동 행태 요소가 작용하여 코드화된 

장소성이 형성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함축의미로

서 자연 찰로에 한 애착과 실천이 작용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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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으로 자연 찰로를 해 애정을 갖고 할 수 있

는 것에 한 장소감이 형성될 수 있다. 이를 바탕

으로 자연 찰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행동  내

부성을 넘어 자연 찰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실존

 내부성까지 도달하는 장소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소정체성 형성 과정을 기호학 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장소정체성 다양성이 부족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장소의 획일성과 표

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한 략  

근으로 ‘환경 탐구’ 역의 연계성을 통한 환경 

로젝트 개발과 자연 찰로 환경의 특이성이 반

된 주변환경과 해설 이 조성될 필요성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지속 으로 자연 찰

로에 머물고 정서 인 유 감으로서 자연 찰로와 

한 계를 맺게 하여 실존  내부성 단계까지 

장소정체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장소정체성의 다

양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더욱이 

자연 찰로 심 생태교육 로그램에서 등학생

이 핵심 참여자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자연 찰

로 주변 환경을 활용한 환경 로젝트의 실행은 장

소정체성 형성이 등학생 때부터 시작됨으로써 

성인까지 이어지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기호학  해석은 체계화된 형태로 장소성에 시

작하여 장소감, 장소정체성을 분석할 수 있는 유용

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한 이러한 방법을 통하

여 장소정체성 형성의 문제 도 한 에 악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자연 찰로의 다양성에 

한 장소정체성 형성에 문제 이 있는 만큼 후속 

연구로서 자연 찰로 장소 만들기를 통해 자연

찰로의 장소정체성 형성을 한 물리  환경과 활

동 형태의 다양성을 시작으로 자연 찰로에 한 

애정과 일체감, 유 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감과 

실존  내부성 단계 장소정체성까지 도달할 수 있

는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는 

생태교육  장소정체성 형성에 한 분석인 만큼 

향후 생애주기별 체계 인 자연 찰로 탐구 로

그램을 개발하여 구나 머물고 싶은 자연 찰로, 

알고 싶은 자연 찰로, 이해하는 자연 찰로 장소

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일회성 연구로 끝나지 않도록 후속 연

구로서 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탐방객을 

한 자연 찰로 장소정체성 형성을 한 생태교

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 자연 찰로에서 장

소정체성 형성에 한 연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기호학  해석이 타당했는지

도 검증할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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