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한국에서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이후 본

격화되었다. 그것은 압축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사

회 문제가 공동체의 위기 혹은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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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interpreted the value of traditional communities in rural areas and explored ways 
to revitalize sustainable communities. To do this, we surveyed the members' perceptions about 
the activities of the community organization as assessed through a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items focused on the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contribution of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ganization, with additional questions investigating the idea of the community vitalizations plan. 
A self-report questionnaire survey was administered to 321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through technical data, t-test and ANOVA analysis by using the SPSS 
program. In the results, the perceptions of the members of the traditional village community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socio - demographic factors and member recognition characteristics. 
Especially, males were more voluntarily and positively compared to females, and the lower the 
age of satisfaction, the lower was the perceived individual satisfaction with community activities. 
In the case of perceived contributions to individuals and the community, the participants perceived 
positively in the emotional support for the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the organ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contribution to the local community is important in 
realistic aspects such as regional vitalizations. It is confirmed by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members in response to the difficulty of the organization. (Ed- ‘the lack of the size of the membership’ 
simply repeats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members’; thus it’s un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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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의 공동체성 복

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세계적인 현상(Lee 2016)으

로 대두되고 있다. 성장 중심의 개발과 소비 중심의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을 통해 공동체가 대안으로 회

자되고 있는 것이다. ‘위험사회(Risk Society)’(Ulrich 

Beck 1986)라 일컫는 현대사회의 환경파괴와 기후변

화, 그리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공동체 복원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관심이 정

책과 제도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공동체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안적 가치라는 공감을 넘어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기반하

고 있다.

한편, 공동체성의 위기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지역

과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검토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논의(Park 2013; Lee 2015; Lee 2016)가 증가하고 있

다. 농촌지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지시에 

의한 마을 공동체 활동이 약화되고 마을 공동체가 주

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반면, 마을

의 과소화ㆍ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 기능이 약화(Park et al. 2016)되기에 이른다. 

Seong et al.(2015)에 의하면 마을에서 비교적 활

발히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조직의 기능은 마을 총회

나 공동 애경사, 친목모임 등이며, 공동 농작업이나 

도로ㆍ농수로 관리 등의 활동들은 부진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한편 혈연집단과 지연 집단은 외형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상호부조적 기능은 쇠퇴하고, 

공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마을금고, 저축계, 쌀계 등 

전통적 집단들이 해체된 반면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작목반과 같은 전문화된 이익집단이 결성되기 시작

(Oh 2001)하였다. 

도시 공동체도 마찬가지이다. 세계 평균 도시화율이 

54%인데 반해, 82.5%(Statistics Korea 2015, www. 

kosis.kr)에 달하는 한국의 도시화율 역시 심각한 상

황이다.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환

경의 악화가 공동체 의식의 약화로 이어지면서, 또 다

른 의미의 공동체 위기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에 따라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성을 복원하자는 

취지 아래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정부기관과 전

국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진행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복원 사업들이 증가하게 되

면서, 이와 관련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도시의 마을 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연구에 치중되어 있으며, 이런 접근은 사회적 경제, 

사회적 자본, 시민성, 공공성 등의 개념을 빌어 마을

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 공동체에 

대한 연구도 이런 학문적 경향의 연장선상에서 이뤄

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관 주도의 마을사업 시행

에 따라 농촌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들 연

구(Kim et al. 2004; Jeong et al. 2007; Choi et al. 

2013; Seo et al. 2013)는 주로 정책개발과 농촌계획 

분야에서 사례 연구를 통해 마을사업의 활성화 요인

과 전략을 제시하여 그 성과를 분석하는데 중심을 두

고 있다.

이에 반해 농촌의 전통 공동체 조직과 그 구성원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미미한 상황이다. 주로 

민속학 분야에서 전통 공동체 조직과 문화를 다룬 연

구가 대부분이다. 민속 분야 관련 연구는 조직의 종류, 

성격, 운영원리, 가치 등에 대한 연구(Lee et al. 2006; 

Lee 2012)가 다수 이뤄져 왔다. 먼저 전통 공동체 조직

의 종류에 대한 연구(Lee 1993; Joo 1996; Kang 2002)

로는 공동노동과 공동재산에 주목하여 그 운영방식과 

기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 연구는 

전통 공동체 조직의 큰 강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기능이 지속ㆍ유지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마을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전

통 공동체 조직의 변화와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다룬 

연구(Yoon 2002; Choi 2006; Bae 2012)들은 공동체 

조직의 변화 요인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공동체의 가

치를 검토하는 연구들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농촌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와 공동체 

의식을 다룬 연구(Kim et al. 2006)는 농촌의 주거ㆍ

환경ㆍ교통ㆍ보건의료ㆍ여가 등 생활영역별로 만족

도 등을 측정하고 지역공동체 의식과 관련하여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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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와 관련된 마을 공동회의 

참석 여부를 알아보고 외부인에 대한 개방성을 살펴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삶

의 질과 복지에 대한 정책을 도출하고 있다.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파악하는 구성 요소로 협동심과 친밀

감이라는 다소 제한된 접근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민

의 공식적ㆍ비공식적 단체 활동을 통해 활동의 범위

를 확장하여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전통 공동

체 조직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측정항목을 도

출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다. Seong et al. 

(2006)은 경북 예천군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공동

체 의식을 측정하고 이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농촌지역 주민 욕구의 충족감, 

상호 영향 의식, 정서적 친밀감, 연대감을 조사ㆍ분석

하였다. Yang et al.(2008)은 제주지역 주민들의 공동

체 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친밀감 등을 측정하여 분석

하였다. 또한 Seo(2013)는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간의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

여 주민자치 활동이 공동체 의식 형성에 미치는 관계

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주민이 느끼는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및 정서적 친밀감을 분석하였다. 이상

의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의식 

수준과 관련된 측정항목을 참여도, 만족도, 기여도로 

정리하고 조직 운영의 어려움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정부 등 관계 기관의 사회적 지원이 무엇

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는 전통 공동체와 

현재의 공동체에 대한 비교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이 생각

하는 공동체에 대한 검토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농촌 전통 공동체 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구

성원의 경험적 공동체 활동과 운영에 대한 참여도와 

만족도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

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농촌 전통 공동체 조직은 ‘농촌

에 지리적 근접성과 친밀성을 기반으로 구성원들이 상

부상조를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100여 년 이상 전승 

및 변모되어 현존하고 있는 조직’을 의미하며, 동계(대

동회ㆍ촌계ㆍ송계 등)ㆍ두레ㆍ향약ㆍ기타(보존회 등)

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체 조직의 구성

원들이 생각하는 조직의 요건과 필요성을 분석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 자치로 이뤄지는 공동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구성원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공동체의 정의와 이해

공동체에 대한 이상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어떠한 것이 이상적인 공동체인가를 정의하는 

방식은 그 사회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규정되어 왔다. 

이는 개인의 삶과 공동체가 맺고 있는 관계가 고착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학자에 따라 공동체라는 용어가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다소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자기와 집단을 동일시하는 소속감과 공동 목적을 추구

하는 일체감, 그리고 자발적 참여의식과 전인격적인 

인간관계 등에 기초해 형성된 집단을 의미한다.

최근 그 형성 배경과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 개념이 대두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내부 구

성원 상호간의 긴밀한 인간관계와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Lee 2015)이

다. Etzioni(1996)는 공동체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의

하였는데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영향력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 역사, 정체성을 공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가치, 규

범, 정체성과 같이 사회적 합의를 거친 관계망 속에서 

결속을 유지ㆍ강화할 수 있다. 이를 Etzioni(1996)는 

공동체의 두 가지 기본 속성인 자율성과 사회적 질서 

각각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원심력(centrifugal forces)

과 구심력(centripetal forces)으로 설명한다.

Shin(2000)는 전통적인 의미의 공동체는 사회적 힘 

또는 사회적 결속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개인주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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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집단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현대사

회에서 거론되는 공동체는 집단주의의 부정적인 측면

을 넘어선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즉 공동체는 특정 집

단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지향으로서 어

떤 특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 즐겨 쓰는 용어로 공동체

를 집단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는 비교적 높은 정도의 

사회적 응집력을 요구하는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공동체는 과거에 비해 구성원 간의 관계가 

느슨하고 개방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비중이 높다

(Shin 2000)고 주장한다.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

적 관계가 느슨해지면서 이를 토대로 강한 결속력이 

요구되는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는 해체되어가는 추세

이다. 이와 유사하게 Lee(2016)는 오늘날 공동체의 특

징을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차이에 있어 과거에 지

리적 근접성이 중요했지만 최근 통신 기술 발달로 이

런 중요도가 낮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지리적 범위가 

확장되고 대면접촉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지역민들 사

이의 상호작용이 줄고 관계의 밀도도 줄어들었다고 

정리한다. 근대화 과정에서 공동체적 협력이 아닌 기

능적 분업 관계 속에서 물질적으로 기본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게 되었지만, 사회적 소속감을 점차 잃어버

리고 삶의 공간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현대사회의 공동체성 상실은 구조적으로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농촌 지역의 상황 역시 이런 변화에 예외일 수 없

다. 변화의 속도라는 차이만 있을 뿐 별반 다르지 않

다. 현재 농촌은 경제적 기반뿐 아니라, 가장 기초적

인 생활환경, 의료, 복지, 교육 여건 등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

개발사업이 공모사업 위주의 관 주도 사업으로 진행

되다 보니 “지속적인 마을 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 강

화나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담보하기 어려웠다

(Choi 2009)”는 지적이 많고 정부의 예산 지원이 끊어

지면 대개 없어질 일자리와 사업들이라는 우려도 낳

고 있다. 따라서 지역을 기반으로 자립할 수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 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통

해 이상적 공동체 유형을 정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어려운 일이지만, 우선 특정한 구성원이 어떤 사회

적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구성하고 실천하는지 살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통 공동체의 현대적 의미

최근 들어 공동체 논의는 보다 정치적이고 대안적

인 전략으로서 ‘공동체의 이상’을 발견하려는 것에까

지 확대되고 있다. 테일러(C. Taylor)를 위시한 신공

동체주의자들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가치, 규범, 역

사적 정체성 등을 공유하면서 서로 간의 관계성을 유

지 강화하며,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

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공동선을 창출

한다고 본다. 공동체주의는 구성원들이 보편적 권리

에 따라 이해를 공유하기보다는 공동생활에의 참여를 

통해 가치를 공유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참여

는 구성원들이 공동목적의 추구를 위해 일정한 역할

을 담당하게 하여 일체감을 배양하게 된다고 주장한

다. 공동체주의는 이렇듯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공동체 결속’과 ‘개인의 자율성’ 측면을 모

두 중시한다(Jeong 2016).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협력과 시민정신의 강화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농촌 전통 공동체가 추구하는 주요한 가

치들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된 연구(Choi 2006; Kim 

2010; Kim 2013)를 살펴보면, 자치(자율)성, 윤리성, 

경제적 상호부조를 공통적으로 제시한다. 먼저 전통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향민을 보호하

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향촌 공동체의 

자치성은 향민들의 사회의식을 고양하는 데 기여하였

으며, 과실 상규로 대표되는 제제조치의 시행, 경제적 

부조와 자립을 위한 공동체의 공동재산을 통해 자치

성이 유지되었다. 윤리성은 개인적 수양의 권장과 규

범의 실천을 통해 실현되었는데, 사회적 권위를 획득

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고 행위를 제한하는 양

면적 가치로 작용했다. 상호부조는 전통 공동체 활동

의 기본원칙이었다. 구성원의 개인적 불행과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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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행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장치였으며, 삶의 과정

에서 겪게 되는 불확실성의 문제들에 공동체가 호혜

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동체적 가치와 현실

적인 대응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이런 전통 공

동체의 대응 방식은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에서 사회

적 관계를 통해 파생되는 자본 즉 사회적 자본이 중요

한 자원임을 밝히는 연구(Peredo et al. 2006)와도 상

통한다. 그런데 급격한 사회변동을 거치면서 공동체

의 사회ㆍ경제와 맞물린 문화적 구조들이 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약화되고 있다. 전통 공동체 

조직을 유지하는 주요한 자원으로 자리했던 공유재산

의 쇠퇴 현상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변화를 개릿 하딘

(Garrett Hardin 1968)은 ‘공유의 비극’이라는 표현을 

통해 공동소유의 제한적 토대를 바탕으로 개인들이 

자유롭게 이윤추구를 하다 보면 결국 모두가 파멸로 

치닫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개릿 하딘의 논의는 다양

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그를 계승한 후대 학자들

은 공유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역 공동

체와 전통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국가나 지역에서 전

통적으로 이어오던 공유 자원에 대한 관리 방식을 통

해서 공유의 비극을 극복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Jo(2015)은 한국사회에서 공유의 비극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나는 게릿 하

딘이 주장한 공유의 비극이 공유자산에 대한 무분별

한 탈취로 인해 고갈되어 주민의 삶을 압박하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총유로서 지속되어오던 공동자산이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회와 충돌하면서 공유의 

개념으로 변개하여 물적 기반을 잃고 마을 공동체마

저 갈등과 반목을 치닫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연

장선상에서 이런 공유의 비극은 유형 자산에 대한 지

분 개념이 도입되거나 그에 대한 소유권을 개인 혹은 

특정 조직, 공권력 등이 점유해버리는 식으로 전개되

면서 마을 공동의 자산이 특정한 대상에 귀속되는 방

식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전통 공동체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공동체 복원 사업에 대한 비판적 검

토가 필요하다. 바로 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회적 노력

이 자칫 공동체성을 통한 통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수

단(Park 2013)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

과 전통적인 공공성과 상호부조를 주요 가치로 표방

하지만, 다분히 정책적 제안 혹은 이론적 논의만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경계가 그것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마

을 만들기 사업이 환경과 삶의 개선이라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정책 실행의 

도구화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와 분석모형

이 연구의 분석 자료는 공동체 조직에 참여하고 있

는 321명의 구성원에 대한 자기 응답식 설문조사를 통

해 작성된 ‘농촌 전통 공동체 조직에 대한 구성원 인식

조사’자료1)를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63.2%, 여성은 36.7%이

고,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가 5.1%, 50대가 12.8%, 

60대가 22.4%, 70대가 39.7%, 80대 이상이 19.9%이

1) ‘농촌 전통 공동체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조사’는 지난 2016년 4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전통 공동체 조직이 현
존하는 농촌마을 30곳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30개 조직 구성원 10명 내외로 총 321명이 참여하였다. 조사결과 현
존하는 전통 공동체 조직의 50% 이상이 동계 즉 대동계, 대동회 등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이외 위친계, 송계, 향약, 
보존회 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동계11(36.7%), 대동회4(4%), 보존회1(3.3%), 산신계1(3.3%), 삼베길쌈1(3.3%), 송
계1(3.3%), 쌍계정회1(3.3%), 별소계1(3.3%), 위친계1(3.3%), 유사회1(3.3%), 일관회1(3.3%), 이중계1(3.3%), 향약
2(6.7%), 기노사(노인회)1(3.3%)에 해당된다. 한편 이런 전통 공동체 조직들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주요 구성원을 비롯
하여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남성이 다수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에 참여한 남녀 비율에 있어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조사지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동계(회) 성격의 조직은 강원 원주, 강원 강릉, 강원 영월, 경북 영양, 경
북 안동, 경기 여주, 전남 나주, 전남 진도, 충북 충주, 충북 괴산, 충남 금산, 충남 부여, 충남 보령, 경남 남해, 경남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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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력은 초등학교 40.4%, 고등학교 19.2%, 중학교 

18.6%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농업 70.9%, 월평

균 수입은 50만원 미만 47.9%, 종교는 무교 37.1%와 

불교 32.6%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농촌 전통 공동체 조직에 대한 구성원 인식조사 자

료를 분석하기 위해 Table 1과 같이 분석 모형을 설

정하였다. 분석모형은 사회 인구학적 요인 등을 독립

변인으로, 기여도, 조직 활성화 등은 종속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 항목을 토대로 성

별,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소득, 거주형태, 삶의 만

족도 등 사회 인구학적 요인과 함께 참여 현황, 만족

도와 참여도, 문제 인식 등 공동체 조직에 대한 구성

원 인식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공동체 

조직의 필요성과 그 이유, 공동체 조직 참여가 개인과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공동체 조직 활성화에 대한 의

견 등을 종속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2.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전통 공동체 조직 참여 여부와 조직 

내 역할, 참여 이유, 공동체 조직 운영에 참여하는 구

성원들의 참여도와 만족도, 공동체 조직의 필요성과 

이유, 공동체 조직 참여가 개인과 마을 공동체에 미친 

영향, 공동체 조직 운영의 어려움과 이유, 공동체 조

직 활성화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응답내용을 분석하

기 위해 모든 자료에 대하여 기술 통계량인 평균, 빈

도,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또한 나이와 거주유형, 성

별에 따른 공동체 조직 참여도와 참여에 따른 만족도, 

공동체 조직 참여에 따른 개인과 지역사회에 미친 기

여도 인식 수준 등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ANOVA, t-test 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사 분석에 활용

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를 활용하였고 통계적 유의

미성은 5% 수준에서 판단하였다. 독립변인은 조작 과

정을 거쳐 투입되었다. 먼저 성별은 더미변인화하여 

남성 0, 여성 1로 하였다. 학력은 응답 결과를 연속 

변인으로 전환한 값을 사용하였고 연령은 응답 결과

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공동체 조직에서 맡고 있는 직

책이나 역할은 6가지 응답사례(대표, 재무담당, 놀이

담당, 의례담당, 행사음식 담당, 일반회원)에 대해 응

답한 경우 1, 응답하지 않은 경우 0으로 하였다. 공동

체 조직에 가입하게 된 이유는 응답사례(마을민은 당

영, 경남 함양 등이며, 향약 조직은 전북 정읍(고현향약), 전북장수(계남향약)이며, 위친계 조직은 전남 담양, 전남 구례, 
전남 곡성, 전남 담양, 송계 조직으로는 경북 영덕, 산신계로는 충남 논산, 이외 삼베길쌈 조직은 충남 예산, 와선정계 
조직으로 경북 봉화, 쌍계정계 조직으로 전남 나주, 당산제보존회인 전북 고창(기노사) 등이다.

Independent variable

⇒

Subordination variabl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Gender

○ Recognize the need for traditional 
community organization

○ Recognition of contribution to 
individual and community by 
participation in traditional community 
organization

○ Opinions on the activation of 
traditional community organizations

Age

Education level

Occupation

Monthly income

Religion

Residence type

Life satisfaction

Characteristics of 
recognition of members 
on traditional community 
organization in rural areas

Participation status

Satisfaction and participation in 
 traditional community organizations

Recognizing the problem of 
 community organization

Table 1. Analy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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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들어야 해서, 마을민의 권유로, 교류와 친목을 

위해서, 마을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마을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기타)에 대하여 응답한 경우 

1, 응답하지 않은 경우 0으로 하였다. 공동체 조직 활

동과 운영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묻는 

질문은 5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응답결과를 파악하

고 평균을 1~5점 사이에서 사용하였다. 공동체 조직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참여하는 경우’와 ‘그

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응답으로 구분하고 더미 변인

화하여 반영하였다. 공동체 조직에 대한 필요성 인식

은 필요 정도와 그 이유,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대해

서도 동일한 질문으로 구분하여 응답 결과를 그대로 

투입하였다. 공동체 조직 참여에 따른 개인에의 기여

도 인식수준과 지역 사회에 미친 기여도 인식수준은 

각각 5개의 변수별로 응답 수준을 구분하여 1~5점으

로 결과를 투입하였다. 공동체 조직 운영의 어려움 인

식과 정도에 대해서는 응답 결과를 코딩하여 투입하

였다. 공동체 조직 활성화에 대한 의견은 5가지 응답

사례(공동체 조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지원이 필

요하다, 공동체 조직 활성화 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

다, 공동체 조직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이 필요하다, 

공동체 조직 활성화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외부

인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다’로 구분된 응답 결과를 그대로 투입

하였다. 전통 공동체 조직 행사에 외부인 참여 여부와 

참여자에 대한 응답은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으로 

코딩하여 투입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기초분석

이 연구에서는 전통 공동체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공동체에 대한 인식, 공동체 

조직에 대한 문제의식, 조직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

체인식에 대한 조사항목은 참여도, 만족도, 기여도와 

조직 활성화 방안 등의 영역에 하위요인을 각각 5~6

개씩 구성하였다. 공동체 인식에 대한 조사항목 측정

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고, 공동체 조직에 참

여하는 구성원들의 사회인구학적 속성인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수입, 거주형태 등에 따른 공동체 조직

의 필요 인식 수준과 문제 인식, 이에 따른 공동체 조

직 활성화에 대한 의식 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 분석

Variable N(%) Variable N(%)

Gender
Male
Female

198(63.2) 
115(36.7) 

Monthly
income
(10,000 
won)

50 or less
50 or under 100 
100 or under 150
150 or under 200
More than 200

148(47.9)
65(21.0)
23( 7.4)
21( 6.8)
52(16.8)Age

40 or less
50~59
60~69
70~79
More than 80

16(5.1)
40(12.8)
70(22.4)

124(39.7) 
62(19.9)

Religion

Atheist
Buddhism
Christian, catholicism 
Other(Confucianism,Won buddhism etc.)

115(37.1)
101(32.6)
55(17.7)
39(12.6)

Education 
level

Illiteracy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Over university

42(13.5)
126(40.4)
 58(18.6) 
60(19.2) 
26(8.3) 

Residence 
type

Indigene
Hometown settler(U type)
Non-hometown settler(I type)

135(43.3)
45(14.4)

132(42.3)

Occupation

Farm
Non-farm
Homemaker·
Inoccupation

222(70.9)
23(7.3)

68(21.7)

Life
satisfaction

Completely dissatisfied~dissatisfied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Satisfied~completely satisfied

19( 6.1)
59(18.9)

234(75.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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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사회 인구학적 요인별 공동체 조직에 대한 인

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과 분산분석을 이

용하였고, 공동체 구성원 각각의 조직 인식과 공동체 

활성화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종속 변인과 독립변

인의 기초통계 자료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공동체 조직 참여도를 성별과 연

령대별로 살펴보았더니 남성과 고연령에서 대체로 높

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 공동체 조

직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이하는 5.1%, 50

대는 12.8%를 차지하여 농촌의 노령화 현실이 통계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 8.3%, 고졸 19.2%, 중졸 이

하는 72.5%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수입을 살펴보면 

50만 원 미만 47.9%, 50~100만 원 미만 21%, 

100~150만 원 미만 7.4%, 150~200만 원 미만 6.8%, 

200만 원 이상 16.8%였다. 종교는 무교 37.1%, 불교 

32.6%, 기독교와 천주교 17.7%, 기타 12.6%를 차지

하였다. 거주 형태는 토박이 43.3%, 고향 정착민(U

형) 14.4%, 비 고향 정착민(I형) 42.3%로 비 고향 정

착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

도는 매우 만족하는 편에 75%, 그저 그렇다 18.9%, 

전혀 만족하지 않는 편 6.1%를 차지하여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전통 공동체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조직 참여

와 역할을 보면 ‘일반회원’이 73.7%으로 공동체 조직

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

직 가입 이유로는 ‘마을민은 당연히 들어야 해서’ 

(50.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마을

민들과의 교류와 친목을 위해서’(22.2%), ‘마을의 전

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10%) 순으로 응답 결과를 

보였다(Table 3 참조).

2.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공동체 조직 구성

원의 참여도 인식 차이

1) 성별요인과 구성원의 참여도 인식 차이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성별 요인에 따른 공동체 조

직 구성원의 참여 인식 결과를 보면, Table 4에 제시

Variable N(%) Variable N(%)

Role

Representative
Finance
Play
Courtesy
Food
General member

 36(11.5)
 16(5.1)
 10(3.2)
  5(1.6)
 15(4.8)

230(73.7)

The reason 
for joining 

The villagers have to join
By the invitation of villagers and acquaintances
For the purpose of exchange and friendship with villagers
To preserve the traditional culture of th village
For village activation and development
Others

158(50.8)
12(3.9)

69(22.2)
31(10.0)
27(8.7)
14(4.5)

Table 3. The traditional community organization and the role in which it participates

Category Variable N M SD t p

I actively participate in community organization 
activities and operations. 

Male 198 4.59 0.781 3.161 0.002＊

Female 114 4.28 0.888 3.053 0.003＊

I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and 
operations of community organizations.

Male 198 4.55 0.809 1.893 0.059

Female 115 4.36 0.919 1.830 0.069

Our members actively participate in the 
organization's activities and operations. 

Male 198 4.41 0.843 -0.731 0.466

Female 115 4.49 0.862 -0.726 0.468

Our organization members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and operations of the organization.

Male 198 4.44 0.796 1.088 0.278

Female 114 4.34 0.807 1.084 0.280
＊p＜0.05

Table 4. Participation in traditional community organizations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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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Variable N M SD F p

I actively participate in community 
organization activities and operations 

Age

40s 16 4.19 1.109

1.037 0.388

50s 40 4.50 0.877

60s 70 4.56 0.810

70s 123 4.51 0.772

More than 80s 62 4.35 0.870

Total 311 4.47 0.834

40s 16 4.19 0.911

0.666 0.616
I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and operations of 
community organizations

50s 40 4.40 0.871

60s 70 4.47 0.944

70s 124 4.50 0.791

More than 80s 62 4.55 0.862

Total 312 4.47 0.856

 Our members actively participate in 
the organization's activities and 
operations 

40s 16 4.13 1.088

1.637 0.165

50s 40 4.40 0.871

60s 70 4.30 0.890

70s 124 4.50 0.821

More than 80s 62 4.58 0.759

Total 312 4.44 0.850

Our organization members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and 
operations of the organization

40s 16 4.13 0.885

.891 0.469

50s 40 4.33 0.797

60s 70 4.37 0.871

70s 123 4.44 0.791

I actively participate in community 
organization activities and operations. 

Residence

type

More than 80s 62 4.50 0.719

Total 311 4.41 0.801

Indigene 135 4.53 0.761

U type 45 4.60 0.780

I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and operations of 
community organizations

I type 131 4.38 0.915

Total 311 4.48 0.834

Indigene 135 4.53 0.862

U type 45 4.56 0.725

Our members actively participate in 
the organization's activities and 
operations 

I type 132 4.40 0.890

Total 312 4.48 0.856

Indigene 135 4.50 0.800

U type 45 4.27 0.915

Our organization members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and 
operations of the organization

I type 132 4.45 0.876

Total 312 4.44 0.850

Indigene 135 4.44 0.769

U type 45 4.42 0.753
＊p＜0.05

Table 5. Participation in traditional community organizations by age and type of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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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처럼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개인과 다른 공동

체 조직 구성원의 참여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살펴보

면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대부분의 항목에

서 자발적ㆍ적극적인 참여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참여 주체와 참여 태도를 달리하여 참여도를 묻

는 질문에서 ‘나는 공동체 조직의 활동과 운영에 적극

적으로 참여한다’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참조).

2) 연령과 거주형태에 따른 참여도 인식 차이

연령과 거주형태에 따른 전통 공동체 조직 구성원

의 참여에 대한 분산분석(F검증) 결과는 Table 5에 제

시하였다. 먼저 연령에 따른 각 하위 항목의 평균 차

이를 살펴보면 4.4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또한 개인과 다른 조직 구성원의 참여 정도를 비

교하는 질문에 개인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그러나 연령별 참여도에 대한 인식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거주형태에 따른 조직 참여도의 평균 차

이를 살펴보면 토박이, 고향 정착민(U형), 비 고향 정

착민(I형)의 비율별 통계적 특징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공동체 조직에 대한 거주형태별 참여도에서

는 모든 항목의 응답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

동체 조직의 활동과 운영에 있어 개인과 조직 구성원

들 모두 자발성과 적극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토박이, 

고향 정착민(U형), 비 고향 정착민(I형) 순으로 응답

률이 높았다. 개인과 조직 구성원들 간의 참여도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3) 구성원의 조직 참여 이유

농촌 전통 공동체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 이유

와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전체 설문 응답

자 321명 중 284명이 적극적 참여 의사에 응답하였

다. 구성원들이 조직에 참여하는 이유는 ‘즐겁고 친목

을 도모할 수 있어서’(26.1%), ‘마을 전통문화를 계승

할 수 있어서’(22.2%), ‘주민과 화합하고 결속력이 좋

아져서’(21.5%), ‘마을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

어서’(14.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6 참조).

비적극적 참여 이유의 응답(16명)을 보면 ‘참여할 

시간이나 여유가 없어서’, ‘건강이 좋지 않거나 거동이 

불편해서’가 각각 40%로 나타나 공동체 조직에 참여

하지 않는 이유가 조직 참여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입

장보다는 환경적 요인과 조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동체 조직에 구성원들

은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조직 활동과 운

Variable N(%)

Reasons for active

To enjoy and to socialize 74(26.1)

To be united with the residents and to become stronger 61(21.5)

To help residents mutually 34(12.0)

To exchange information 11( 3.9)

To inherit the traditional culture of the village 63(22.2)

To contribute to village activation and development 41(14.4)

Total 284(100)

Reasons for non-active 

Not to have time or space to participate 6(40.0)

Not to feel well or not to be uncomfortable 6(40.0)

Not interested in organization activities 1( 6.7)

Not t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members 1( 6.7)

Lack of various meetings and activities 1( 6.7)

To be just a formal organization and meaningless 1( 6.7)

Total 16(100)

Table 6. Participation in traditional community organizations and the biggest reason for this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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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유의미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3.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공동체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 인식 차이

1) 성별요인에 따른 전통 공동체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 인식

성별에 따른 공동체 조직 활동과 운영에 따른 만족

도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조직 활동

과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

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조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거의 없었다.

2) 연령과 거주형태에 따른 전통 공동체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 인식

공동체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 인식은 연령과 거주

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체 조직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활

Category Variable N M SD t p

I am satisfied with the activities and operations of the 
community organization

Male 198 4.12 0.967 -0.602 0.548

Female 115 4.18 0.894 -0.615 0.539

Our members are satisfied with the activities and 
operations of the community organization

Male 198 4.16 0.963 -1.730 0.085

Female 115 4.36 0.957 -1.733 0.084
＊p＜0.05

Table 7. Satisfaction with traditional community organization activities by gender

Variable N M SD F p

I am satisfied with the activities and 
operations of the community 
organization

Age

40s 16 4.06 0.929

0.401 0.808

50s 40 4.03 0.947

60s 70 4.10 1.052

70s 124 4.21 0.895

More than 80s 62 4.18 0.878

Total 312 4.15 0.934

Residence 
type

Indigene 135 4.16 0.929

0.601 0.549
U type 45 4.00 0.929

I type 132 4.17 0.961

Total 312 4.14 0.942

Our members are satisfied with the 
activities and operations of the 
community organization

Age

40s 16 4.19 0.834

1.109 0.352

50s 40 4.18 0.931

60s 70 4.06 1.062

70s 124 4.31 0.878

More than 80s 62 4.35 1.026

Total 312 4.24 0.957

Residence 
type

Indigene 135 4.23 0.977

0.003 0.997
U type 45 4.22 0.795

I type 132 4.23 1.010

Total 312 4.23 0.965
＊p＜0.05

Table 8. Satisfaction with traditional community organization activities by age and type of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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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운영에 관한 만족도는 연령과 거주형태라는 속

성에 공통적으로 개인의 조직 활동과 운영보다는 조

직 구성원들의 조직 활동과 운영에 만족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나는 공동체 조

직의 활동과 운영에 만족한다’라는 항목의 평균 차이

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개인의 공동체 활동

과 운영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4. 조직 참여에 따른 개인과 지역사회에의 기여도 

인식 수준

1) 조직 참여에 따른 개인에의 기여도 인식

조직 참여에 따른 개인에의 기여도를 거주형태에 

따라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동체 문화의 소중함 

인식’(4.36점), ‘주민들과의 친밀감 형성’(4.35점), ‘주

민들과의 상부상조ㆍ협력’(4.3점), ‘마을 애착심 형

성’(4.29점), ‘공동체 의식 함양’(4.21점) 순으로 나타

났다. 또한 공동체 조직 참여에 대해 비 고향 정착민(I

형)은 토박이와 고향 정착민(U형)에 비해 ‘친밀감 형

성(4.48점)’, ‘주민과의 상부상조ㆍ협력(4.42점)’, ‘공

동체 의식 함양(4.27점)’에 대한 기여도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향 정착민(U형)의 경우 ‘공

동체 문화의 소중함 인식(4.47점)’과 ‘마을 애착심 형

성(4.38점)’이 토박이와 비 고향 정착민(I형)의 평균보

다 높은 기여도 인식을 보였다.

2) 조직 참여에 따른 지역사회에 미친 기여도 인식

조직 참여에 따른 지역사회에의 기여도 인식은 ‘주

민들 간 친밀감 형성’(4.33점), ‘상부상조ㆍ협력’(4.27

점), ‘전통문화 계승’(4.26점), ‘공동체 의식 함양’(4.23

점), ‘마을 활성화’(4.05점), ‘마을문제 해결’(3.77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형태에 따른 지역사회에

Category Variable N M SD F p

I became more familiar with the residents 
through participation in community 
organizations

Indigene 135 4.28 0.861

3.709 0.026＊
U type 45 4.16 0.737

I type 132 4.48 0.693

Total 312 4.35 0.783

I joined the community and helped each 
other

Indigene 135 4.21 0.939

2.435 0.089
U type 45 4.20 0.757

I type 132 4.42 0.742

Total 312 4.29 0.839

I became more conscious of community by 
participation in community organizations

Indigene 135 4.16 0.857

0.609 0.544
U type 45 4.18 0.886

I type 132 4.27 0.811

Total 312 4.21 0.841

I have come to appreciate community 
culture by participating in community 
organizations

Indigene 135 4.37 0.780

0.637 0.530
U type 45 4.47 0.726

I type 132 4.32 0.775

Total 312 4.36 0.769

I became more attached to our village by 
participating in community organizations

Indigene 135 4.31 0.885

0.462 0.631
U type 45 4.38 0.777

I type 132 4.24 0.892

Total 312 4.29 0.872
＊p＜0.05

Table 9. Recognition level of individual contribution to traditional community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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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여도 인식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른 항목

에 비해 ‘우리 조직은 마을의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3.76점), ‘우리 조직은 마을의 활기와 활성화를 

가져다준다(4.05점)’의 응답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여주었다. 이는 조직 참여가 지역사회에 미친 기여도 

인식에 있어 정서적인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지역 활

성화 등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낮게 평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향 정착민(U형)의 공

동체 조직이 지역사회에 미친 기여도 인식이 ‘주민들 

간 친밀감 형성’(4.07점), ‘상부상조ㆍ협력’(4.18점), 

‘공동체 의식 함양’(4.17점)으로 각각의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3) 전통 공동체 조직에 대한 필요성 인식

공동체 조직의 필요성과 이유 분석 결과는 Table 

11, Table 12과 같다. 조직의 필요성 인식 정도는 응답

자 313명 중 288명이 ‘매우 필요 ~ 필요한 편이

다’(92%)로 인식하여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필요한 이

유에 대해서는 294명이 응답하였고 ‘마을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어서’(27.8%), ‘주민과 화합하고 결속력이 

좋아져서’(26%), ‘즐겁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어

서’(18.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7명이 응답하였는데 이 중에서 3명이 

‘형식적 조직에 불과해 의미가 없어서’로 나타났다.

Category Variable N M SD F p

Our organization increases the intimacy among 
the villagers

Indigene 134 4.37 0.741

3.901 0.047＊
U type 45 4.07 0.915

I type 131 4.38 0.739

Total 310 4.33 0.773

Our organization allows villagers to help and 
collaborate with each other

Indigene 135 4.25 0.853

0.601 0.549
U type 45 4.18 0.834

I type 132 4.33 0.815

Total 312 4.27 0.833

Our organization enhances the community 
consciousness of the villagers

Indigene 134 4.26 0.794

0.240 0.786
U type 45 4.18 0.860

I type 131 4.21 0.829

Total 310 4.23 0.817

Our organization solves the problems and 
difficulties of the village

Indigene 134 3.76 1.252

0.003 0.997
U type 45 3.78 1.106

I type 131 3.76 1.176

Total 310 3.76 1.196

Our organization allows us to inherit the 
traditional culture of the village

Indigene 135 4.27 0.859

0.040 0.961
U type 45 4.27 0.986

I type 131 4.24 0.860

Total 311 4.26 0.876

Our organization brings the vitality and 
revitalization of the village

Indigene 134 4.17 0.962

1.983 0.139
U type 45 4.04 1.043

I type 132 3.92 1.053

Total 311 4.05 1.016
＊p＜0.05

Table 10. Recognition of community contribution to traditional community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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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통 공동체 조직 운영의 어려움과 활성화 

1) 전통 공동체 조직 운영의 어려움 인식

전통 공동체 조직 운영의 어려움과 그 이유에 대해 

‘매우 어려움 ~ 어려움이 있는 편이다’(44.9%)가 ‘전혀 

어려움이 없다 ~ 어려움이 없는 편이다’(39.1%)보다 

높았다. 또한 조직 운영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구성원 

수의 지속적 감소’, ‘회비 규모 부족’이 각각 31.9%, ‘구

성원들의 활동 참여 저조’(16.3%) 순으로 나타났다.

Variable N(%) Variable N(%)

Needs for 
recognition

No need at all   4(1.3)

Reason
needed

To enjoy and to socialize 53(18.0)

To be united with the residents and to become stronger 75(26.0)Not necessary   3(1.0)
To help residents mutually 27( 9.0)

Neither need nor not needed  18(5.8)
To exchange information 12( 4.0)

Necessary 134(42.8)
To inherit the traditional culture of the village 80(27.0)

Very necessary 154(49.2) To contribute to village activation and development 41(14.0)

Total 313(100) Total 294(100)

Table 11. Needs and reasons of traditional community organizations

Variable N(%)

Reason not needed

Not interested in organization activities 2(28)

Not t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members 1(14.0)

Lack of various meetings and activities 1(14.0)

Just a formal organization and meaningless 3(42.0)

Total 7(10)

Table 12. Reasons for not needing traditional community organizations

Category Variable N(%)

The degree of difficulty recognition

No difficulty at all  48(15.4)

No difficulty  74(23.7)

Not difficulty or not difficulty  50(16.0)

Difficulties 110(35.3)

A lot of difficulty  30( 9.6)

Total 312(100)

The reason for the recognition of the difficulty 

A steady decline in the number of members 43(31.9)

Low participation by members 22(16.3)

Lack of membership fee 43(31.9)

Absence of various meetings or activities  2( 1.5)

Lack of leadership in presidents and executives  4( 3.0)

Conflicts among members  9( 6.7)

Others 12( 8.9)

Total 135(100)

Table 13. The recognition of the difficulty in operating a traditional community organization and the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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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 공동체 조직 활성화에 대한 의견 

전통 공동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사업이나 지원’의 필요성(4.04점)과 본인의 참여

의사(4.0점)가 ‘주민교육’의 필요성(3.92점)과 본인의 

참여의사(3.89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외부인의 

Category Variable N M SD F p

Need for projects and 
support for community 
organizations

Representative 35 4.23 1.060

1.094 0.363

The person in charge of finance 16 4.19 0.981

The person in charge of play 10 4.60 0.516

The person in charge of ritual 4 3.50 1.915

The person in charge of event & food 15 3.93 1.033

General membership 230 4.00 1.098

Total 310 4.05 1.084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community organization 
revitalization projects

Representative 36 4.42 0.967

3.070 0.010＊

The person in charge of finance 16 4.38 1.025

The person in charge of play 10 4.60 0.516

The person in charge of ritual 4 4.75 0.500

The person in charge of event & food 15 3.67 1.047

General membership 230 3.90 1.138

Total 311 4.01 1.110

Community education is 
needed to revitalize 
community organizations

Representative 36 4.03 1.055

1.329 0.252

The person in charge of finance 16 4.06 1.063

The person in charge of play 10 4.40 0.516

The person in charge of ritual 4 4.25 0.957

The person in charge of event & food 15 3.40 1.242

General membership 230 3.90 1.078

Total 311 3.92 1.072

Willing to participate in 
community organization 
activation training

Representative 36 4.33 0.926

3.972 0.002＊

The person in charge of finance 16 4.13 0.885

The person in charge of play 10 4.60 0.516

The person in charge of ritual 4 5.00 0.000

The person in charge of event & food 15 3.20 1.320

General membership 230 3.81 1.218

Total 311 3.90 1.184

Involvement of outsiders is 
necessary for community 
organization events

Representative 36 3.69 1.348

0.960 0.442

The person in charge of finance 15 3.73 1.163

the person in charge of play 10 4.10 1.197

the person in charge of ritual 5 4.40 0.894

the person in charge of event & food 15 3.47 1.187

General membership 227 3.50 1.348

total 308 3.57 1.323
＊p＜0.05

Table 14. Opinions on the activation of traditional community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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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에 대해서는 3.57점으로 분석되었다. ‘공동체 조

직 활성화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항목에서는 조

직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

다. 역할 중 의례 담당(제의 등)(5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놀이 담당(농악, 풍물 등)(4.6점), 대표(회

장, 촌장, 좌상)(4.33점), 재무담당(총무, 사무장)(4.13

점), 일반회원(3.81점) 행사 음식 담당(3.20점) 순이

었다. 또한 모든 항목에 대해 대표와 재무담당이 행사

음식 담당과 일반회원에 비해 더 적극적인 참여의사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한국의 농촌사회는 도시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급속하게 변화해왔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농촌 마

을의 과소화로 인해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전통 공동체 조직 역시 변화의 물결에서 자유롭

지 못한 실정이다. 공동체의 경험이 단절되고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면서 많은 전통 공동체 조직이 유명무

실해지거나 해체되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그렇다

고 전통 공동체가 추구해온 가치와 운영원리가 무의

미해진 것은 아닐 것이다. 아직도 많은 전통 공동체 

조직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를 거듭

하면서 존속해오고 있으며, 여전히 자치와 참여, 협력

체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본연의 역할을 지속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농촌지역 전통 공동체의 가치를 현대적

으로 재해석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

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공동체 조직 활동에 대한 구

성원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 문항은 공동체 조

직 구성원의 참여도ㆍ만족도ㆍ기여도에 초점을 맞췄

고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을 추

가하여 구성하였다. 공동체 조직 구성원 321명을 대상

으로 자기 응답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프로

그램을 활용한 기술통계 및 t-test, ANOVA 분석을 통

해 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인구학적 요인 중 성별, 연령, 거주형태

에 따른 공동체 조직 구성원의 참여도에서 개인과 조

직 구성원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성별

에 따라 개인과 조직 구성원의 참여도에 대한 평균 차

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대부

분의 항목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구성원들이 조직 활동과 운영에 참여하는 이유는 

친목을 통한 공동체 내 소속감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대부분 

조직 참여 자체에 대한 부정적 입장보다는 여가시간

의 부족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

로 응답했기 때문이다.

둘째, 전통 공동체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에서는 성

별, 연령, 거주형태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연령과 거주형태라는 요인에서 공통적으로 개

인의 조직 활동과 운영보다는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 

활동과 운영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

령대가 낮을수록 개인의 조직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조직 참여에 따른 개인과 지역사회에의 기여

도 인식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조직 참여에 따른 개

인에의 기여도는 비 고향 정착민(I형)이 토박이와 고

향 정착민(U형)에 비해 기여도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 미친 기여도는 거주형태에 따

라 ‘우리 조직은 마을의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해 준

다’, ‘우리 조직은 마을의 활기와 활성화를 가져다준

다’의 응답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줬다. 이는 개인

의 조직 참여에 따른 기여도는 정서적 지지와 공동체 

의식 고취에 의미를 둔 반면, 지역사회에 미친 기여도 

인식에 있어서는 정서적 측면보다는 지역 활성화 등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전통 공동체 조직 운영의 어려움과 활

성화 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조직 운영의 

어려움에서는 ‘있다’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구

성원의 감소와 회비 규모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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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조직 활성화 방안에서는 조직에서 맡은 역

할에 따라 모든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대표와 재무 담

당이 행사음식 담당과 일반회원보다 적극적인 참여의

사를 보여주었다. 특히 ‘공동체 조직 활성화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는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농촌 전통 공동체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은 사회 인구학적 요인과 

구성원 인식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발적ㆍ적극

적이며, 만족도에 있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공동체 

활동에 따른 개인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었

다. 개인과 지역사회에 미친 기여도 인식의 경우, 개

인의 조직 참여에 대해서는 정서적 지지 등에 긍정적

인 인식을 보인 반면, 지역사회에 미친 기여도에 대해

서는 지역 활성화 등 현실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염두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조직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에서 구성원의 감소와 회비 규모 부족이 높

게 나타난 데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농촌 공동체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

립하는 데 있어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요구

를 염두에 둔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 만들어져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특히 전통 공동체 조직 구성원들은 조

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서도 확

인할 수 있듯이 이들 공동체 조직 구성원들은 ‘관계 

기관의 지원에 대한 높은 필요와 요구’, 이를 실행하

기 위한 ‘높은 교육 참여의사’ 그리고 ‘외부인에 대한 

공동체의 개방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구성원들의 인식은 공

동체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구성원들이 공동체 

조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생적인 노력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

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들 구성

원들이 지역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을 파악하여 실행하도록 하는 

현실적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공동체 조직 구성원의 조직 참여에 따른 

참여도ㆍ만족도ㆍ기여도 등 인식조사에 초점이 맞춰

져 있어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공동체 조직에 대한 문

제의식과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공동체 조직

이 당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성화할 수 있

는 방안을 실천적으로 모색하는 좀 더 다차원적인 접

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원주민과 귀농ㆍ귀촌

인 등 집단 간의 공동체 조직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는 

연구, 공동체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 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 등도 과

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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