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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et up and running status of school gardening 
at elementary schools in Jeollabuk-do. Among 416 elementary schools in Jeollabuk-do, 164 schools 
(39.4%) had school gardens. Ninety-seven schools in cities and 67 in counties had school gardens. 
The total area and school garden size at schools in Jeollabuk-do were 45,490 m2 and 277 m2 
per school, respectively, as well as 1.6 m2 per students. School gardens varied in type, and percentages 
of outdoor and off-campus gardens were 67.2% and 17.2%, respectively.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set up, type of garden, annual operating budget, and participants in school garden programs 
according to the location (city or county) of the school The installation and automation of facilities 
in the garden (such as greenhouse, tool shed, resource recycling facility, etc.) were poor. Most 
schools grew various kinds of plants, including vegetables, crops, ornamentals, and fruits. Teachers 
most often operated school gardens and taught students. Teachers had difficulty managing school 
gardens due to absence of knowledge about sustaining gardens. Most respondents reported the 
need for a school garden training program. Sixty-one percent of schools reported that the garden 
was used for academic instruction, especially during class. The majority of respondents agreed 
that school gardens have a positive effect and wanted to increase classes related to school gardens. 
Accordingly, in order to sustain school gardens and maximize their effects, systematic and customized 
support is needed that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and circumstances of the school. The facilities 
and features of the garden should be improved, and the school garden training program for teachers 
should attempt to reduce the effort required to manage the garden and increase utilization efficiency. 
In addition, participation of garden coordinators, parents, and community volunteers in managing 
gardens and implementing garden lessons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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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아동ㆍ청소년기는 신체적ㆍ사회적ㆍ정서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성인에 비해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

적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불안ㆍ초조ㆍ긴장 등 정서적 

문제에 직면하기 쉽다(Jang 2006; Kim et al. 2015). 입

시 위주의 교육 열풍 속에서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 

등 다양한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

스는 우울ㆍ학교폭력ㆍ자살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상

당수의 학생들이 우울증ㆍ학교폭력ㆍ자살충동을 경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 ‘학교 텃밭’을 활용

한 농업체험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학교 텃밭이나 교

재원 등 교내에서 경험하는 농업체험 활동은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건강과 집중력, 사회성을 향상시

킬 뿐만 아니라 농업ㆍ농촌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

다(Kwack & Park 2017).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스쿨가든(school garden)에서의 활동을 통한 학

생들의 건강한 성장발육 및 타 학문과 연계한 통합교육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환경, 식생활 교육 및 도시농업 활성화

를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등의 지원으로 학교 텃밭이 

확대되고 있다(Jang & Ansan Urban Agriculture 

Coalition 2015; Oh 2012). 2012년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한 ‘도시농업 관련 실태조사(학교 텃밭 운영현황)’

에 따르면 서울지역 내 초등학교의 66.84%가 학교 텃

밭을 보유하고 있었다(Kim 2014).

학교 텃밭은 스쿨팜ㆍ스쿨가든ㆍ학교 정원ㆍ학교

농장ㆍ팜스쿨 등으로도 불리며, 명칭에 따라 활동공간ㆍ

참여자ㆍ활동 내용 및 효과가 다양하다. Jang & 

Oh(2012)는 ‘학교 내 또는 학교 인근에 상자나 노지를 

활용한 텃밭을 만들어 학생들이 직접 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먹을거리와 자연순환에 대한 이

해를 높이고 신체, 정신 건강과 함께 생명과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되살려나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도시농업의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

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

농업을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도시농업 참여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학교교육형 도

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7). 

학교 텃밭을 활용한 활동효과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학교 텃밭에서 체험중심의 교육을 통해 과학 등 

교과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수행능력이 향상되

었고(Moon et al. 2012; Kelmmer et al. 2015), 자연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환경감수성과 환경에 

대한 태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Paek 2012), 신

체 활동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보고되었다(Wells et al. 

2014). 또한 학교 텃밭과 연계된 영양교육을 통해 인스

턴트 식품과 편식에 익숙해 있는 아이들의 채소와 과일

에 대한 관심과 섭취를 늘림으로써 보다 건전한 식습관 

형성을 도모할 수 있었다(Morris et al. 2000; Cotugna 

et al. 2012). 학교 텃밭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책임감, 성취감, 자신감, 안정감, 사회성 및 교

우관계가 향상되어 인성 함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

다(Kim & Jeong 2008; Jeong & Lee 2013; Hong & 

Kim 2017). 따라서 학교 텃밭 교육의 지속적인 확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간 확보의 어려움, 학교의 여건에 맞는 학

교 텃밭 세부 조성지침과 연중 작물 관리 등 학교 텃밭 

운영과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미흡하여, 지속적인 운

영이 어렵고 교육적 활용도가 아직까지는 낮은 실정이

다. 학교 텃밭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사례의 발굴ㆍ

보급 및 운영상의 문제점의 발굴ㆍ개선을 위한 지속적

인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학교 텃밭 실태 

분석은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Jang & Oh 2012; Paek 2012; AUAC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초등학

교 학교 텃밭 조성 및 운영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지

속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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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 초등학교 6,001개 중 전북지역 내 416

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6), 설문조사는 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설문조사는 2016년 4월 전북지역 내 

41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북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실시되었다. 2차 설문조사는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농촌진흥청 인적자원개발센터 주관으로 2회에 걸쳐 이

루어진 학교 텃밭 교사 연수에 참가한 전북지역 41개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 조사내용

1차 설문조사에서는 학교의 주소지, 학급 및 학생규

모, 학교 텃밭 조성시기 및 유형, 학교 텃밭 면적, 구비

시설, 조성 및 운영 주체, 운영 예산 및 프로그램의 유

무, 참여대상 및 학교 텃밭 운영시 어려운 점을 조사하

였다. 학교 텃밭 유형은 교내 노지 텃밭, 노지 상자 텃

밭, 옥상 텃밭, 옥상 상자 텃밭, 실내 텃밭, 교외 노지 

텃밭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2차 설문조사는 텃밭 조성 및 운영, 활용현황에 대

해 보다 세부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은 학교 일

반사항(주소지, 학급 및 학생규모 등), 학교 텃밭 조성

(조성목적, 부지확보, 식물의 선정, 만족도 등), 운영 

및 관리(관리노력, 관리정보의 획득, 연수교육 수요, 

텃밭 관리상 어려운 점 등), 활용 현황(텃밭 교육의 수

업연계 여부, 연계 수업 과목, 참여 대상 및 횟수, 수업

효과 등) 등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프로그램(v.9.4 SAS Institute,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차 설문조사 자료는 소

재지에 따라 시군간 특성을 비교하였다. 자료를 빈도, 

백분율로 나타내었고, 소재지에 따른 학교 텃밭 조성주

체, 유형, 구비 시설, 운영주체, 운영비용, 참여대상을 

χ2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

기 위해 학교 텃밭 유형 중 노지 상자 텃밭, 옥상 텃밭, 

옥상 상자 텃밭을 합쳐, 유형을 교내 노지 텃밭, 상자 

텃밭, 실내 텃밭, 교외 노지 텃밭으로 재구분하였다. 그 

외 텃밭 조성시 함께 조성된 시설물과 텃밭교육에 참여

자도 분석의 신뢰도를 위해 특성에 맞게 재구분하였다. 

학교 텃밭 운영시 어려운 점은 주관식으로 응답한 자료

를 유사한 내용끼리 범주화하여, 텃밭 관리의 어려움, 

텃밭에 대한 정보 및 관리 지식의 부족, 예산 부족, 전문

가 확보 및 수업 연계의 어려움, 시설 부족, 공간 확보의 

어려움, 참여자의 관심 및 참여 부족으로 구분하였다. 

2차 설문조사 자료는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학교 텃

밭 관련 연수교육시 필요한 내용은 주관식으로 응답한 

자료를 유사한 내용끼리 범주화하여, 텃밭디자인, 텃밭 

관리, 병해충 관리, 잡초관리, 식물 정보, 퇴비 만들기, 

교육적 활용, 실습으로 구분하였다. 텃밭 관리 시 어려

운 점은 우선 순서대로 3순위까지 조사하여 순위별 가

중치(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을 주어 계산

한 뒤 최고값을 100으로 하여 나타냈다. 

III. 결과 및 고찰

1. 학교 텃밭 현황 

전북지역의 6개 시, 8개 군에는 2016년 각각 256개, 

160개, 전체 416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2017), 1차 설문에서 전체 초등학교

의 39.4%인 164개 초등학교가 학교 텃밭을 조성ㆍ운영

한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텃밭 조성시기에 미응답한 14

개교를 제외하면 전북지역 내 학교 텃밭의 수는 2010년 

이전까지 50개에 불과했지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

년 사이에 150개까지 증가하였다(Fig. 1). 2012년 ‘도시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및 지자체의 

조례 제정과 활성화 시책에 따라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하여 학교 텃밭의 조성 및 운영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AUAC 2015; MAFRA 2017). 전북지역의 경우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학교 텃밭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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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Fig. 1.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s 

which began the school gardening in 

Jeollabuk-do between 2011 and 2016.

초등학교 소재지에 따른 학교 텃밭 수는 시 지역 97

개소, 군 지역 67개소로, 시 지역 에 소재하는 초등학

교의 37.9%, 군 지역의 경우 소재 초등학교의 41.9%가 

학교 텃밭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었다(Table 1). 전북지

역 내 학교 텃밭 면적은 전체 45,490 m2, 학교 평균 

277 m2, 학생 1인당 1.6 m2이었다. 소재지에 따라 시 

지역은 전체 24,966 m2, 평균 257 m2, 학생 1인당 1.1 

m2였으며, 군 지역은 전체 20,524 m2, 평균 306 m2, 학

생 1인당 3.6 m2로, 전체 면적은 시 지역이 군 지역보

다 넓었으나 학교 평균 면적 및 학생 1인당 면적은 시 

지역에 비해 군 지역이 넓었다.

Classifi
-cation

Number of 
elementary 

school 

Number 
of school 
garden

Area of school garden(m2)

Sum Average
per 

student1)

City 256 97(37.9%) 24,966 257 1.1

County 160 67(41.9%) 20,524 306 3.6

Total 416 164(39.4%) 45,490 277 1.6
1)The area per student: the area of school garden/the 
number of all students 

Table 1. The number and area of elementary 

school gardens by city and county in 

Jeollabuk-do

학교 텃밭은 학교 자체적으로 조성한 경우가 대부

분이었지만, 시 지역의 경우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Classification Total City County

Subject of 
setting up

School 128(78.5%) 65(67.7%) 63(94.0%)

School and external support 13( 8.0%) 9( 9.4%) 4( 6.0%)

External organization or institution 22(13.5%) 22(22.9%) 0( 0.0%)

χ2 19.41***1)

Type of 
school 
garden 
(duplicate 
response)

Outdoor 125(67.2%) 73(60.3%) 52(77.6%)

Container 29(15.6%) 28(24.8%)  1( 1.5%)

Indoor 0( 0.0%)  0( 0.0%)  0( 0.0%)

Off-campus 32(17.2%) 18(14.9%) 14(20.9%)

χ2 17.05***

Facility in 
school 
garden

Greenhouse and tool shed 24(15.3%) 11(12.4%) 13(19.1%)

Irrigation facility  55(35.0%) 27(30.4%) 28(41.2%)

Recycling facility  18(11.5%) 12(13.5%) 6( 8.8%)

Education and resting facility 15( 9.5%) 10(11.2%) 5( 7.4%)

Safety facility 11( 7.0%) 6( 6.7%) 5( 7.4%)

Other 34(21.7%) 23(25.8%) 11(16.1%)

χ2 5.47ns2)

1)*** indicates χ2-test significance at p≤0.001 level
2)ns indicates not significant

Table 2. The status of setting up elementary school gardens by city and county in Jeolla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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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된 경우도 22.9%였다(Table 2). 조성위치에 따라 

학교 텃밭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전북지역의 경

우 교내 노지 텃밭이 67.2%, 교외 노지 텃밭이 17.2%, 

상자 텃밭이 15.6%였다. 시 지역의 경우 용기를 이용

하는 상자 텃밭이 24.8%인 반면 군 지역은 1.5%였다. 

텃밭 부지확보가 어려워 상자텃밭의 조성 비율이 높은 

편인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Kim 2014) 전북지역의 경

우 노지 텃밭의 비율이 높은 편이나, 시 지역은 군 지

역에 비해 공간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상자 텃밭 비율

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 텃밭의 구성 및 설치요소(RDA 2015) 중 학교 

텃밭 조성시 함께 설치된 시설은 관수 시설이 가장 많

았고(35.0%), 그 외 기타(21.7%), 소형하우스 및 보관

함(15.3%), 빗물이용 및 퇴비화 시설(11.5%), 교육 및 

휴게 시설(9.6%), 안전 시설(7.0%) 순이었다. 관수 시

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설치 비율은 15%이하였고, 

관수시설의 자동화율도 6% 이하였다. 학교 텃밭 구성

요소 및 관련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 학교 텃

밭 운영 및 활용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 텃밭의 주도적인 운영은 교장 또는 교감, 행정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59.4%)은 교사가 

담당하고 있었다(Table 3). 학교 텃밭 연간 운영 비용은 

평균 79만원으로 시군에 따라 차이가 있어, 시 지역의 

경우 운영예산이 없는 경우가 57.6%였으며 25∼50만원 

사이가 17.8%, 50∼100만원 사이가 12.3%, 100만원 이

상인 경우가 8.2%였다. 반면 군 지역의 경우 예산이 없

는 경우는 17.4%였고, 25∼50만원 사이가 28.6%, 50∼

100만원 사이가 22.5%, 100만원 이상인 경우가 15.9%

로 시 지역에 비해 평균 10만원 정도 많았다. 학교 텃밭

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대상자는 전학년을 대

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시 지역의 경우 군 지역

에 비해 특정학년이나 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비율이 높

았다. 시 지역 초등학교의 재학생수가 평균 236명으로 

군 지역의 학생수(평균 85명)에 비해 2.8배인 반면 학교 

텃밭의 면적은 상대적으로 작아, 학교 텃밭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에 전학년이 참여하기에는 물리적ㆍ시간

적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lassification Total City County

Subject of running

(Assistant) principal 10( 6.3%) 6( 6.3%)  4( 6.0%)

Teacher 95(59.4%) 55(57.3%) 40(59.7%)

Staff 22(13.8%) 13(13.5%) 12(17.9%)

Nutritionist 0( 0.0%)  0( 0.0%)  0( 0.0%)

Custodian 33(20.6%) 22(22.9%) 11(16.4%)

χ2 1.36ns1)

Annual school 
garden budget

0 won 53(39.0%) 42(57.6%) 11(17.4%)

0∼250,000 won 13( 9.6%) 3( 4.1%) 10(15.9%)

250,000∼500,000 won 31(22.8%) 13(17.8%) 18(28.6%)

500,000∼1,000,000 won 23(16.9%) 9(12.3%) 14(22.2%)

over 1,000,000 won 16(11.8%) 6( 8.2%) 10(15.9%)

χ2 24.19***2)

Participants 

All students 118(72.8%) 61(64.2%) 57(85.1%)

Specific grade or class 34(21.0%) 28(29.5%) 4( 6.0%)

Special activity class or applicants 10( 6.2%)  6( 6.3%) 6( 8.9%)

χ2 10.24**

1)ns indicates not significant
2)** and *** indicate χ2-test significance at p≤0.01 and p≤0.001 level, respectively

Table 3. The status of running elementary school gardens by city and county in Jeolla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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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텃밭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지속적인 텃

밭 관리의 어려움(54.8%), 텃밭 관리에 대한 정보와 지

식의 부재(15.1%), 예산부족(10.3%), 텃밭관련 전문가

와 수업 연계 프로그램 부족(6.3%), 시설 부족(5.6%), 

부지확보 문제(4.0%), 학생과 교사의 관심 및 참여 부

족(4.0%) 등이었다(Fig. 2).

Fig. 2. The difficulty in running elementary school

gardens(n=126).

2. 학교 텃밭 조성 및 관리 현황

2차 설문 결과, 학교 텃밭 조성의 주된 목적은 교육

환경 조성(39.0%), 작물재배(39.0%) 등이었으며(Fig. 

3), 부지는 주로 자투리땅을 활용하고 있었다(66.4%) 

(Fig. 4). 텃밭 조성을 위한 식물의 선정기준은 교과 

내용과의 부합 여부(34.1%), 재배 용이성(34.1%), 구

입 용이성(12.2%) 등이었다(Fig. 5). 주로 재배하는 

식물 종류는 잎채소ㆍ열매채소 등 채소류가 대부분이

었으며, 그 외 식량작물, 화훼류, 과수류 등도 일부 재

배하고 있었다(Fig. 6). 조성된 텃밭의 규모, 형태, 위

치, 토양조건 및 배수 상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

고 있었으나, 조성 예산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

이 많은 편이었다(Fig. 7).

Fig. 3. The purpose for setting up school gardens

(n=41).

Fig. 4. The securement of space for elementary

school gardens(n=41).

Fig. 5. Selection plants for school gardens(n=41).

Fig. 6. The types of plants which were planted 

in school gardens(duplicate response, n=69).

Fig. 7. The satisfaction about the school gardens

(n=41).

학교 텃밭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은 대부분 없었고, 

교장, 교감, 교사, 행정직원이 관리에 참여하고 있었다. 

텃밭 관리를 위해 평균 2.8명의 인원이 주당 4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data not shown). 텃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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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26.8%)이나 서적(4.9%), 교

육 연수(4.9%)를 통해서도 얻고 있었으나, 주로 주변

의 자문(48.8%)을 통해 얻고 있었다(Fig. 8). 학교 텃

밭 관리를 위한 교육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

자의 95%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필요한 교육 연수 

내용으로는 텃밭 관리(텃밭 환경, 농자재 정보, 재배방

법 등, 31.8%), 병해충 관리(22.7%), 식물 정보(식물 

특성, 선택 방법, 파종시기 등, 18.2%), 텃밭 디자인

(6.8%), 현장 실습(6.8%) 등이었다(Fig. 9). 

Fig. 8. The acquisition method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school gardens(n=41).

Fig. 9. The teacher training contents necessary

for managing school gardens(duplicate 

response, n=44).

텃밭 관리에 있어서 작물ㆍ유지관리에 대한 지식부

족과 물관리가 가장 어려운 점으로 조사되었다(Fig. 

10). 그 외 휴일이나 방학 동안 관리의 어려움, 과도한 

업무로 인한 부담 등의 의견이 있었다. 텃밭 운영관리

를 위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면 텃밭작업을 포함한 

텃밭의 물리적 환경개선(77.5%)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

했으며, 그 외 식물재료 구입(15.0%), 교육용 재료 구

입(5.0%), 교육 연수(2.5%) 순이었다(Fig. 11). 텃밭 관

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에 관한 설문에서도 텃밭

의 물리적 환경개선(67.5%)에 관한 응답이 가장 많았

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 연수(25.0%)를 꼽았다.

Fig. 10. Lack of managing school gardens(n=41).

Fig. 11. The plan for grant use and the most 

necessary for managing school gardens

(n=41).

Fig. 12. Students’ participating in managing school

gardens(n=41).

텃밭 관리에 있어서 학생들의 참여여부에 대한 응

답은 참여가 85.4%, 불참여가 14.6%였다(Fig. 12). 참

여하는 부분은 작물심기(46.3%), 물주기(22.0%) 순으

로, 텃밭 관리 전반에 있어서 일회성 또는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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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텃밭은 농산물 생산을 위한 일반농지와 달리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을 주로 활용하고 

있어 식물 생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제한적

인 경우가 있다. 또한 학교 텃밭에는 주로 채소류가 

재배되고 있으나 그 외 식물 작물ㆍ화훼류 등 다양한 

종류의 식물이 재배되고 있다. 식물마다 시기별 다양

한 관리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병해충이 발생

하기 쉽기 때문에, 텃밭 관리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정보가 미흡할 경우 관리ㆍ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

다. 학교 텃밭은 일반 노지 텃밭뿐만 아니라 상자 텃

밭, 옥상 텃밭 등 조성위치에 따른 유형이 다양한데, 

유형에 따라 환경적 특성이 다르고 그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유형별 맞춤형 정보의 제공, 

사용이 간편한 농기구ㆍ농기계 및 간소화, 자동화된 

관리 기술의 보급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학교 텃밭 

조성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과 농사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경우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운영 매뉴

얼의 개발ㆍ보급이 필요하다. 또한 용이한 텃밭 관리

를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토양분석 및 처방지원, 

농기계 지원이나 텃밭 관리에 대한 기술 지원이 뒷받

침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텃밭에 관한 교육 연수는 학

교 텃밭의 관리와 운영에 매우 중요하며, 텃밭의 교육

적 활용 등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

이다(Graham et al. 2005). Portillo(2002)로 의하면 농

업관련 교육연수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텃

밭을 학습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보고하

였다. 따라서 학교 텃밭 조성ㆍ디자인 등 시작 단계부

터 텃밭의 관리와 유지, 수확 및 활용 단계까지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교육 연수 커리큘럼의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된다. 교육 연수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행정직

원, 텃밭전문가,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대

상자별 맞춤형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텃

밭 조성과 관리에 있어 맞춤형 자재 활용 및 교과 연계

를 통해, 학교 텃밭 교육의 대상자이자 수혜자인 학생

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 학교 텃밭의 교육적 활용현황 

학교 텃밭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설문에서 41.5%가 

2년 이상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교 텃밭을 활용한 수업

을 진행한다고 응답하였고, 19.5%가 조사 연도부터 시

작했다고 응답하였다(Fig. 13). 텃밭은 있으나 교육적

으로 활용하지 않거나(19.5%), 예전에는 활용했으나 

지금은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12.2%), 활용

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 확보의 어려움, 텃밭 공간 이용

의 어려움 등이었다. Graham et al.(2005)이 미국 캘리

포니아주의 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있어

서도 학교 텃밭의 수업 연계에 있어 가장 큰 제한 요인

은 시간이었으며, 그 외 교과연계 수업 재료의 부족과 

학교 텃밭과 관련된 교사의 관심, 지식, 경험, 및 교육 

연수 부족 등이었다.

Fig. 13. The use of school garden for academic 

content instruction(n=41).

텃밭을 활용한 교육은 주로 정규수업시간에 이루

어지고 있었으며(51.5%), 수업 전후(18.2%)나 특별

활동시간(12.1%)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Fig. 

14). 정규 수업 시 연계된 수업 과목은 실과(51.5%), 

기타(18.2%), 과학(9.1%), 수학(3.0%) 순이었으며, 

기타 과목은 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었다(Fig. 15).

텃밭과 연계된 수업의 진행은 주로 담임교사가 진

행하고 있었다(data not shown). 교사는 텃밭을 활용

한 수업의 진행뿐만 아니라 텃밭 관리와 운영에 있어

서도 전반적인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어, 교사 개인적

으로 업무가 지나치게 가중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텃

밭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 지역주민 등 자원봉

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Graham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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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lasses or time when the school garden

is used(n=33).

Fig. 15. Academic subject in which the school 

garden is used(n=33).

학교 텃밭을 활용한 교육 횟수는 연 1-2회 이루어지

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16). 그

러나 적정 횟수는 ‘월 2-3회’에 가장 많이 응답하여, 학

교 텃밭을 활용한 교육 횟수를 늘리기를 희망하였다. 

Skelly & Bradley(2000)의 초등교사 대상 설문에 의하

면 학생들이 학교 텃밭에서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에 

평균 1시간, 교사가 학교 텃밭을 수업에 활용하는 시간

이 전체 수업시간의 10% 또는 그 이하로, 학교 텃밭의 

이용 및 교육적 활용 빈도가 낮은 편이었다. 이는 교사

들이 학교 텃밭을 활용한 수업지도에 익숙하지 않아 

교과수업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학교 텃밭과 교과연계 수업

에 대한 교육연수 및 텃밭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학

교 텃밭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년별 

특성이나 교과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프로그램과 프

로그램 운영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패키지화된 교구

의 개발 및 보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Fig. 16. Current and desired class interval 

(n=33 and 41, respectively).

학교 텃밭의 교육적 활용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는 매우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70.7%, 효과

적이라는 응답이 22.0%로, 교육효과에 대해 대부분 긍

정적이었다(Fig. 17).

Fig. 17. The effect of school garden on students

(n=41).

IV. 요약 및 결론 

학교 텃밭 활성화 및 지속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

고자, 전북지역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텃밭 조

성 및 운영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북지역초등학교 416개 중 39.4%인 164개 

초등학교가 학교 텃밭을 조성ㆍ운영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시 지역에 97개소(시 지역 소재 학교의 

37.9%), 군 지역에 67개소(군 지역 소재 학교의 

41.9%)가 분포하고 있었다.

둘째, 학교 텃밭 면적은 소재지에 따라 시 지역이 

전체 24,966 m2, 평균 257 m2, 학생 1인당 1.1 m2,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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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전체 20,524 m2, 평균 306 m2, 학생 1인당 3.6 

m2였다. 조성 위치에 따른 유형별로는 교내 노지 텃밭

이 67.2%, 교외 노지 텃밭이 17.2%, 상자 텃밭이 

15.6%였다. 시 지역의 경우 용기를 이용하는 상자 텃

밭이 24.8%인 반면 군 지역은 1.5%였다. 학교 텃밭 조

성주체, 운영예산, 학교 텃밭 활용 교육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의 범위도 소재지에 따라 시군별로 차이가 있었

다. 

셋째, 학교 텃밭 조성에 있어 학교 텃밭과 함께 설

치되는 구성요소는 관수시설이 35%였고 나머지 시설

의 설치 비율과 자동화율은 낮았다. 학교 텃밭의 주도

적인 운영은 대부분 교사가 담당하고 있었으나, 지속

적인 텃밭 관리의 어려움, 텃밭 관리에 대한 정보와 지

식의 부재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학교 텃밭 조성의 주된 목적은 교육환경 조성, 작물

재배 등이었으며, 부지는 주로 자투리땅을 활용하고 

있었다. 텃밭 조성을 위한 식물은 교과 내용과의 부합 

여부, 재배 또는 구입이 쉬운 종류를 선택하였으며, 잎

채소ㆍ열매채소 등 채소류를 주로 재배하고 있었다. 

텃밭 관리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해서 얻

고 있었으며, 텃밭 관리, 병해충 관리 등 학교 텃밭 관

리를 위한 교육 연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설문에 응답한 61%의 초등학교가 학교 텃밭

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주로 정규수업

시간에 실과 과목과 연계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교육 횟수는 연 1-2회가 가장 많았으나 더 늘리기를 희

망하는 응답이 많았으며, 학교 텃밭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이 연구는 대상 지역이 전북지역으로 국한되었기 때

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

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학교 텃밭의 다양한 효과 및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학교 텃밭의 조성 및 활용은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학교 텃밭의 지속적 운

영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

사결과 학교 텃밭 유형, 규모, 조성주체, 운영예산, 학

교 텃밭 활용 교육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의 범위가 학

교의 소재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자체를 통해 다양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원 시 학교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맞춤

형 지원이 요구된다. 새롭게 학교 텃밭을 시작하는 학

교의 경우 학교 텃밭 조성에 초점을 둔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하며, 학교 텃밭을 이미 조성하여 운영하는 학교

의 경우 학교 텃밭 유지ㆍ관리 및 교육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전문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 텃밭 조성에 있어서도 운영 및 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구성요소 및 관련 시설을 구비할 수 있

도록 하며 텃밭 관리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자동화 시

설 또는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 텃

밭 조성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과 농사에 대한 경험이

나 지식이 없는 경우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매뉴얼

의 개발ㆍ보급이 필요하다. 또한 용이한 텃밭 관리를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토양분석 및 처방지원, 농

기계 지원이나 텃밭 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텃밭 운영의 주체인 교사가 학교 텃밭을 보다 

용이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텃밭 디자

인부터 활용까지 맞춤형 교육연수 커리큘럼의 개발과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교사 수준별 단계적ㆍ체계적인 

연수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학교 텃밭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텃

밭전문가, 학부모 등 자원봉사자 등의 참여확대와 농

업기술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의 기술적 지원방안이 모

색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텃밭 활용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특히 수업연계 등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면서 학생이 

학교 텃밭의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기존에도 프로그램이 

개발ㆍ운영되고 있으나 학년별 특성이나 교과별 특성

을 고려한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운영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패키지화

된 교구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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