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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필요성

교육기본법에도 제시되어 있듯, 모든 국민은 기후변화

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에서 농촌은 대체로 고령화되어 있고 노인은 상대적으로 

기후변화로부터 취약하다. 농업은 가뭄이나 홍수 등 기상 

이변에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농촌 지역민에게도 기

후변화교육이 강조되는 오늘날, 농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커먼즈를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차츰 생기고 있

다. 국내에서는 농촌의 모든 자원을 바탕으로 한 환경교

육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Ahn 
and Yun, 2017). 하지만 농촌 커먼즈의 교육적 가치에 대

한 논의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커먼즈에 관한 전통적인 담론은 크게 두 갈래의 철학이 

기저를 이루고 있다. Hardin (1968)은 한정된 공동 목장을 

남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 때

문에 공유지 비극이 초래된다고 했다. 반면, 제도 경제학

의 대가 Ostrom (1990)은 인간은 서로 신뢰를 쌓고 생태

계에 적절한 제도를 발전시켜 사회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학파의 논쟁이 달구어져 온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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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농촌 커먼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기후

변화교육을 위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농촌 커먼즈는 인

간 행동의 과오를 반성하게 만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할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연구 대상이다.
그동안 농촌 커먼즈가 지니는 교육적 의미는 크게 다루

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역사 속에서 서양의 

과학 지식이 주류로 정착해가면서 농촌에서 발견되는 토

착 지식이 경시되어 온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 

커먼즈가 가져오는 다양한 가치 중에서 경제 가치에만 관

심이 집중되어왔으며, 유형의 자원을 넘어 무형의 체제를 

함께 고려하지 않았던 까닭도 있다. 기후변화교육에 활용 

가능한 자원을 다양하게 모색하기 위해서 이제는 농촌 커

먼즈의 교육적, 생태‧문화적, 장소적 가치 등에 더욱 초점

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통해 농

촌 커먼즈가 기후변화교육에 주는 함의를 발견하고자 하

였다. 첫째, 농촌 커먼즈의 지역적 범위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으며 농촌 커먼즈의 주요한 특징에는 무엇이 있는

가? 둘째, 농촌 커먼즈를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교육에의 

시사점은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커먼즈가 기후변화교육에 가져

오는 시사점을 다양하게 탐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커먼즈의 등장 배경과 이론적 기반을 살피고, Hardin과 

Ostrom이 주장하는 커먼즈의 입장과 이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여 최신 논의되는 커먼즈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조명한 커먼즈의 특징을 분석 틀로 하여 문

헌연구를 통해 농촌 커먼즈의 특징을 발견하고 농촌 커먼

즈에 내재한 기후변화교육의 함의를 제시해본다. 이 연구

를 통해 기후변화교육에서 농촌 커먼즈의 가치를 재해석

함으로써 앞으로 농촌 커먼즈를 통한 기후변화교육이 탄

소 중립 및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이론적 배경

1.2.1. 커먼즈를 둘러싼 담론

커먼즈는 전 세계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논의되어 왔

다.1) 커먼즈는 공동의 자원 풀(common pool resource)로 

보는 시각,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commoning)까지 다

루는 시각 등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까닭에 

커먼즈를 특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다만 Euler (2018)가 

실행적 의미의 커머닝을 커먼즈에 포함하는 작업을 한 이

후로, 대다수 학자들이 커먼즈를 공동의 자원 풀 이상의 

개념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커먼즈에 관한 전통의 논의에서 ‘공유지 비극’은 인간

이 단기간의 경제적 이익에만 관심을 두기에 발생한다

(Hardin, 1968). 이를 해결하려면 상호합의된 강제가 필요

하며, 시장과 국가의 개입 없이는 자연의 황폐화가 불가

피하다는 인식이 만연했다. 커먼즈 수혜자들이 개인의 혜

택을 계속 취하고자 한다면 환경문제는 심화될 것이라는 

하딘 학파의 예측은 현대 사회에 충분히 들어맞고 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폐기물, 사막화 등 

환경문제는 자연 자원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공유지 

비극의 현실판에 가깝다.
Hardin의 비유는 훗날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강하게 비판

받았다. 특히 Ostrom (1990)은 「공유를 넘어(Governing 
the commons)」를 발표하며 공유지의 비극은 실제 쉽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케냐, 네팔, 인도네시아, 
스페인, 일본 등지에서 커먼즈 관리에 필요한 협력 제도

를 개발하여 공유지 비극 탈출에 성공했음을 발견한 것이

다(Madani, 2021). Ostrom은 인간이 이타심, 신뢰를 바탕

으로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존재일 수 있음을 확

인하여 주었다.
Hardin 학파와 Ostrom 학파 중에서 어느 쪽의 주장을 

기반한 커먼즈 이론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는 수십 년 동

안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양쪽의 이론은 반드시 서로 

모순적이지가 않다. Hardin의 교훈은 인간의 자원 이용 관

행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 또한, Ostrom의 목소리는 인간

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협력적 태도와 제도를 마련하기 위

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따라서 '공유지 비극'과 '공유지 

비극을 넘는 방법'은 둘 다 기후 위기 시대에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주제다.

1.2.2. 커먼즈의 특징

국외 연구에서 Hardin 학파와 Ostrom 학파의 논쟁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 커먼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딜레마의 해결을 위해 인간의 자율

성과 책임 등 교육에 의해 길러질 수 있는 요소가 중요하

다고 보았다. Ostrom 이후 커먼즈에 관한 담론을 형성하

1) commons는 우리나라로 도입되면서 공유지, 공유재, 공동 관리 자원 등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commons를 단순한 자원만이 아니라 자원의 관리와 사회 양식, 제도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커먼즈'라고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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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최신 연구들에서, 커먼즈의 공통 속성을 도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커먼즈는 인간의 계획과 협의를 통해 충분히 관

리할 수 있는 대상이다. 커먼즈의 질은 이것을 생산, 공유,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현저히 달라진다. 커먼즈 관리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누가 권한을 부여받아 참여

하고 협의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둘째, 커먼즈는 경제 가치 외에도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오늘날 커먼즈를 생계 유지를 위한 자원으로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일례로, 제주 비자림로는 

과거에 지역민의 경제 활동을 위한 삼나무 마을 숲이었지

만 생태정치의 진통을 겪으면서 생태계로서의 숲 가치를 

인정받으며 공유지의 소유권이 모두에게로 확대되었다

(Jeong, 2021). 이처럼 생태 가치 등이 내재하는 커먼즈는 

경제 가치에만 한정하여 논의되는 소재로 보기 어렵다.
셋째, 커먼즈는 유형의 자원뿐 아니라 무형의 체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Ostrom (1990)은 누구든지 커먼즈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배제성’과, 자원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경합성’을 커먼즈의 핵심 속성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언급은 커먼즈를 단순한 자원으로 축소하는 점, 이에 관

련한 권력 관계를 간과하는 점, 역사와 지역의 변화를 불

포함하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Kim et al., 2020). 커먼

즈를 정의한 여러 학자들은 커먼즈의 속성으로 규칙, 사

회 제도 등을 제시했다. 따라서 커먼즈는 유형의 자연자

원 뿐만 아니라 인간이 정비한 시스템과 제도 등 무형의 

체제까지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다.
커먼즈를 둘러싼 담론을 종합하면, 커먼즈는 인간의 힘

으로 관리 가능하고, 부가 가치를 창출하며, 무형의 체제

를 포함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조명한 커먼즈의 특성이 

과거 논의된 커먼즈에서 확장된 의미를 지니듯 커먼즈는 

양적, 질적으로 변모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커먼즈의 

잠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교육적 관점에서 커머닝하

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농촌 커먼즈가 기후변화에 주는 시사점을 탐

색하기 위한 연구로, 크게 세 가지 절차로 진행되었다. 첫
째, ‘농촌’과 ‘커먼즈’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 연구물을 검

색하여 농촌 커먼즈의 지역적 범위를 탐색하고 제안하였

다. 선행연구 고찰에서 제시된 커먼즈의 세 가지 특징에 

따라 ‘관리 가능’, ‘가치 창출’, ‘무형의 체제’ 세 가지를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둘째, 이러한 커먼즈의 특징을 다룬 

농촌 관련 연구물을 검색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 커먼즈

Schools Scholars Two schools of thought on commons Human view
How to solve 
the commons 

dilemma

School of 
Hardin

Hardin
(1968)

Tragedy of the commons occur because humans care only about 
short-term economic gain. As individuals pursue their own best 
interests, everyone races toward catastrophe.

Human 
Selfishness

Countries,
taxation,
markets,

privatization

Gordon (1954),
Scott (1955)

When natural resources are freely available to individuals, abuse 
and destruction are inevitable.

Ophuls
(1973)

Hardin's parable is not only an argument for human dependence on 
the Earth's ecosystems, but an accurate depiction of our current 
predicament.

School of 
Ostrom

Ostrom
(1990)

Commons are common pool resources, defined as a resource 
system with low excludability and rivalry.

Human 
altruism, trust, 
and reciprocity

Autonomous, 
co-owned, 
co-used, 

accountable, 
managed

Shivakumar
(2005)

Ostrom's work has the potential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by 
devising rules of self-governance through reflection and choice.

Frischmann
(2013)

Commons is a common resource management or institutionalized 
community practice as a form of governance.

Villamayor-Tomas and 
García-López (2021)

Commons are autonomous institutions that focus on the 
reproduction of social and ecological life.

Annotations. Underlining indicates author's emphasis

Table 1. Two schools of thought on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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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농촌 커먼즈의 특징을 나타

내는 키워드로는 ‘책임 관리’, ‘생태‧문화 가치’, ‘지역 

정체성’ 등이 해당하였다. 셋째, 이러한 농촌 커먼즈의 특

징을 기본으로 하여 각각의 키워드를 다루고 있는 농촌 

커먼즈 연구물을 대상으로 농촌 커먼즈가 가져오는 교육

적 기능과 기후변화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분
석 대상은 해외 연구물 50편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우리나

라 농촌 커먼즈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내 

연구물 6편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모든 연구물은 구글 스

칼라를 활용하였고, 최신의 정보를 얻기 위해 2010년 이

후의 연구물로 한정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농촌 커먼즈의 지역적 범위와 특징

농촌 커먼즈에서 ‘농촌(rural)’은 도시라고 정의되지 않

은 모든 지역, 개인, 주택 단위를 뜻한다. 농촌 커먼즈의 

지역적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될 수 있을까?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농촌 커먼즈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것

의 공간적 범위를 추론할 수 있었다. 멕시코의 공동체 임

업, 몽골과 우간다의 목축업, 인도 칠리카 호수의 지역 어

업, 한국의 마을 숲 관광업 등의 사례와 같이 농촌 커먼즈

는 다양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지역민과 상호작용을 통

해 구성되고 있다(Villamayor-Tomas and García-López, 
2021). 국내 연구에서도 농촌 커먼즈를 두고 “과거에 주민

들이 함께 의지하고 지켰던 생활의 보고인 숲, 하천, 바다 

등 자연의 커먼즈(Kim and Choi, 2020)”로 기술된 것을 살

필 수 있다. 따라서, 농촌 커먼즈의 지역적 범위는 농업의 

기반이 되는 농경지뿐 아니라 숲, 하천, 바다와 같은 자연 

생태계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앞에서 제시한 커먼즈의 특징인 관리 가능, 가치 창출, 

무형의 체제를 핵심 키워드로 하여 농촌 커먼즈의 특징을 

다룬 문헌을 탐색한 결과, 농촌 커먼즈는 다음과 같은 특

징을 지닌다. 첫째, 커먼즈가 인간의 협의에 의해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특징에 비추어 볼 때, 농촌 커먼즈는 지역

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책임 있는 관리’가 강조된다. 
농민들은 농촌 길드나 애향단 같은 집단 활동을 통해 커

먼즈를 마치 공동의 주인처럼 이용할 수 있는 소유 구조

를 지닌다(Bastida et al., 2021). 이는 도시 커먼즈에서 찾

아보기 드문 독특한 집단 활동이다. 둘째, 커먼즈가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특징에 비추어볼 때, 농촌 커먼즈는 경

제 가치뿐 아니라 ‘생태 가치, 문화 가치’를 동시에 창출

할 수 있다. 농촌 커먼즈의 생태 가치는 물 순환, 태풍의 

영향 완화, 침식 및 홍수 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아름다움 

등을 포함하고(Francis et al., 2014), 문화 가치는 지역 공

동체를 구축하거나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유산 등

을 의미한다(Solecka et al., 2022). 이러한 농촌 커먼즈의 

생태‧문화 가치는 농촌이 도시에 비해 천혜의 자연조건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 셋째, 
커먼즈가 무형의 체제를 포함하는 자원이라는 특징을 통

해 볼 때, 농촌 커먼즈는 ‘지역 정체성’ 생산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촌락은 동질성의 정도와 주로 연계된 개념적, 
실제적 공간이므로(Cresswell, 2013), 지역 정체성이 도시

지역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Choi, 2016). 부산 가덕도 

지역의 마을 어장 이용을 둘러싼 서로 다른 유형의 공동

체 사례는 해당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

(Woo, 2014). 또한, 마을숲은 지역민들의 문화가 자연스

럽게 녹아있어 마을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처

럼 농촌 커먼즈는 농촌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고 지역 정

체성 생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지역 발전을 위

해 필수적이다.
요컨대 농촌 커먼즈의 특징은 책임 있는 관리가 요구되

는 점, 생태‧문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점, 지역 정체성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
러한 농촌 커먼즈의 독특한 특징을 통해 농촌 커먼즈가 

기후변화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3.2. 농촌 커먼즈가 기후변화교육에 주는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농촌 커먼즈의 공간 범위를 “숲, 하천, 
바다 등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고려하였

다. 또한, 커먼즈의 특징에 비추어 농촌 커먼즈의 특징을 

탐색한 결과 이것은 책임 관리, 생태‧문화 가치, 지역 정

체성 생산으로 집약되었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주안

점으로 두고 농촌 커먼즈가 기후변화교육에 주는 시사점

을 Table 2와 같이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기후변화교육

에서 농촌 커먼즈가 함의하는 바를 자세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3.2.1. 토착 지식을 이용한 농촌 커먼즈 관리

농촌 커먼즈의 ‘책임 관리’를 위하여 토착 지식을 활용

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토착 지식’이 커먼즈 관리에 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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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례를 들고, 이것이 기후변화교육에 필요한 까닭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제안한 변혁적 역량 교육 프레임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기후변화교육에 토착 지식

을 활용한다고 할 때 이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대

해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농촌이 환경 건강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하려면 

커먼즈 ‘책임 관리’를 위한 지식 습득이 필수적이다. 다양

한 지식이 인정되는 현대 사회에서 농촌 지역민은 그들이 

지닌 토착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커먼즈 관리에 필요한 

지혜를 산출할 수 있다. 토착 지식(indigenous knowledge)
이란 지역의 자연, 문화 환경에 대해 지역민이 가지고 있

는 지식으로, 전통적 신념과 관행을 포함한다(Morris, 
2010).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미기후 및 환경의 관리를 

위해 농경에 관한 토착 지식을 인정한다(Asmiwyati et al., 
2015). 기후변화교육에 토착 지식 활용이 필요한 까닭은 

인류가 보다 지속 가능하게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 방식이 변혁적 역량을 위한 교육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Druker-Ibáñez and 
Cáceres-Jensen, 2022). 기후 위기, 자원 고갈, 사회 불평등

이 나타나는 오늘날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이 필요해지면

서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이라는 개념

이 등장하였다(OECD, 2018)2). 변혁적 역량 교육을 위해

서는 토착 지식의 잠재적 역할이 강조된다. 토착 지식은 

학습자가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세계관과 사

회문화적 맥락을 이해시키는 총체적 학습을 제공하므로 

교육적 가치가 크다(Kim and Dionne, 2014). 요컨대, 토착 

지식은 이를 활용한 커먼즈 관리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삶

을 위한 변혁적 역량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활

용가치가 높다.
둘째, 지역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토착 지식 공유는 

농촌 커먼즈 관리의 성공에 있어 결정적 요소다. 이는 기

후변화교육이 토착 지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참여와 공

유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토착 지식은 커먼

즈에 관여하는 모든 이해 관계자의 경험과 참여, 환경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 공유된다(Morris, 2010). 예를 

들어, 농촌 커먼즈 총회(Rural Commons Assembly)는 사

회, 정치, 경제, 생태 등 복잡성에 맞서기 위해 현지에 뿌

리를 둔 지식을 공유하고 탐구하며 여러 가지 경험에서 

배움을 시도했다. 토착 지식을 지역민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이용하려는 노력에서도 알 수 있듯 기후변화

교육에서 토착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와 공유를 촉진

한다면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2.2. 농촌 커먼즈를 매개한 기후변화 대응

농촌 커먼즈는 생태‧문화 가치를 창출하는 특징을 지닌

다.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필요한 자연 자원으로서 기

능하며 ‘생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기후변화 대응 행

2) OECD 교육 2030 학습 프레임워크는 개인과 사회의 참살이(well-being)를 추구하는 변혁적 역량을 강조한다.

The Implications of Rural Commons for Climate Change Education

Ⅰ. Features of commons
Ⅱ. Features of rural 

commons
Ⅲ. Key educational features of rural 

commons
Ⅵ. What rural commons means for 

climate change education

Manageable
Requiring of responsible 

management
Using indigenous knowledge to 

responsible management

Why indigenous knowledge is necessary 
for climate change education and how to 

make it effective

(Bastida et al., 2021) (Asmiwyati et al., 2015; Morris, 2010) (Druker-Ibáñez and Cáceres-Jensen, 2022)

Adding value
Creating ecological and 

cultural value

Creating ecological values as natural 
resources, Creating cultural values as 

environmental citizenship action

Rural commons have great potential as 
educational resources in times of climate 

crisis

(Francis et al., 2014; 
Solecka et al., 2022)

(Ban et al., 2017; Chowdhary et al., 2017) (Jones et al., 2012; Park et al., 2013)

Including intangibles
Establishment of regional 

identity
Establishing local identity through the 

formation of a sense of place

Rural commons develop a sense of place, 
local attachment and ignite motivation for 

climate action

(Cresswell, 2013) (Chigbu, 2013) (Flanagan et al., 2019; Stedman, 2002)

*Key research in parentheses

Table 2. Drawing implications of the rural commons from an education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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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가치’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는 곧 농촌 커먼즈가 기후변화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자원으로서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자세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커먼즈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필요한 

자연 자원으로서 ‘생태 가치’가 크다. 이에 대한 증거는 

맹그로브 숲과 지역사회 임업 등에서 나타났다. 맹그로브 

숲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큼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

할 수 있다(Zeng et al., 2021). 네팔 비슈누푸르 마을에서 

임업은 홍수 완화, 유역 내 수질과 수량 개선, 산림 지역

의 잡초 제거와 관련하여 기후변화 적응을 제공했다

(Chowdhary et al., 2017). 이처럼 자연 자원으로서 기후변

화 대응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농촌 커먼즈는 교육에 충

분히 활용될 수 있다. 가령, 생존에 필수적인 교육이 되어 

가고 있는 기후 적응을 위해 농촌 커먼즈가 제공하는 자

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고(Jones et al., 2012), 학습자는 농

촌 커먼즈를 기반으로 자연의 기후 조절 기능을 학습하여 

자연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둘째, 농촌 커먼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시민 

행동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화 가치’를 

지닌다. 기후변화교육은 기후 시스템이 자연 건강성을 유

지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을 기르기 위

한 목적이 있다(Park et al., 2013). 이를 위한 농촌 커먼즈 

기반의 환경 시민 행동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문화가치를 

창출해가는 경험을 가져온다. 농촌 커먼즈 보호 활동은 

인간 복지를 증진할 뿐 아니라 생태계 건강성을 향상하는 

문화를 지역민이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이다(Ban 
et al., 2017). 앞서 제시한 맹그로브 숲은 환경 시민 행동

을 통해 적극 보호받을 때 기후변화 대응에 유리한 작용

을 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인간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때로는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

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서 농촌 커먼즈 보

호 활동은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를 지켜내는 일이며 기후 

행동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요컨대, 농촌 커먼즈 

보호 활동은 기후변화 대응에 유리한 문화를 형성하여준

다는 점에서 우리는 기후변화교육에 농촌 커먼즈를 매개

할 필요가 있다.

3.2.3. 장소감을 형성하는 농촌 커먼즈

농촌 커먼즈는 장소감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정체성 확

립에 기여한다. ‘농촌 장소감’은 공유하는 땅을 기반한 관

습, 문화 양식, 가치, 태도, 전통, 관습에 대해 농민이 부여

한 감정이다(Chigbu, 2013). 농촌 커먼즈를 통한 감정의 

학습은 커머닝의 과정을 통해 마음속에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소감이 지역 정체성 확립으로 이어지는 연결

성은 기후변화교육에 다음의 시사점을 가져온다.
첫째, 농촌 커먼즈는 장소감을 생산하기 적합한 장소로

서, 이를 통해 지역민의 정의적 측면을 발달시킬 수 있다. 
농촌 커먼즈를 기반한 장소감은 지역 애착심(Flanagan et 
al., 2019), 청지기 정신(Lana-Berasain, 2017), 책임감

(Gallay et al., 2016) 등을 발달하여 준다. 사람들은 개인

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 자신이 애착을 가지는 장소를 보

호하려고 한다. 지역민은 농촌 커먼즈를 통해 장소감과 

애착심을 형성하며, 이러한 감정은 지역 정체성의 기초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소감이 기후변화교육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에 해외 문헌에서는 장소감이 기후변화 시대를 살고 있

는 시민들에게 중요한 가치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Blennow et al. (2019)에 따르면, 장소감이 높은 시민들이 

기후변화 영향을 경험했다고 강하게 믿는 것으로 밝혀졌

다. 이는 기후변화를 먼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로 인식

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의 변화를 보다 민감하게 받아들

이기 위한 장소감 학습이 요구됨을 뜻한다. 기후변화교육

은 장소감을 중요한 가치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를 길

러주기 위해 농촌 커먼즈를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농촌 커먼즈를 통한 장소감에서 확장된 지역 애

착심은 기후 행동에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장소감과 지

역 정체성은 종종 지역 보호를 유도하고, 환경 태도와 행

동을 변화시킨다(Stedman, 2002). 이는 농촌 커먼즈를 공

동의 장소로서 인식하는 커머닝의 과정이 일어남으로써 

가능해진다. Scannell and Gifford (2013)는 장소 애착심이 

기후 문제에 있어 중요하다고 보았다. 농촌 커먼즈를 활

용한 교육 사례에는 크게 ‘관리 교육’과 ‘청지기 교육’이 

있다. 이 둘은 환경 행동과 같은 교육목표를 위해 ‘장소

감’ 형성을 매개하는 특징이 있기에 기후 행동을 유도하

기 위한 교육에 참고하기 적합하다. 관리 교육은 자원에 

대한 책임 강화, 공유지 보존을 위한 집단행동의 효과를, 
청지기 교육은 자연에 대한 즐거움, 환경 친화 행동의 효

과를, 두 가지 교육 모두는 지역 애착심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감과 지역 애착심은 복합적인 위험

에 대응한 집단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때, 집단 행

동은 지역민을 둘러싼 자연환경을 스스로 지켜내고자 함

에서 비롯되므로, 이를 기후변화교육에 적용하여 기후 행

동으로 귀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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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농촌 커먼즈의 지역적 범위는 농업의 기반이 되는 농경

지뿐 아니라 숲, 하천, 바다와 같은 자연 생태계까지 포함

하는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하딘과 오스트롬의 논의를 

바탕으로 커먼즈의 의미와 특징, 농촌 커먼즈의 특성을 

탐색하고, 농촌 커먼즈가 기후변화교육에 가져오는 시사

점을 도출했다. 연구 결과 농촌 커먼즈는 책임 관리, 가치 

창출, 지역 정체성 확립이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 

관리 측면에서 기후변화교육은 토착지식을 유용한 지식

으로 인정하고 참여와 공유를 통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치 창출 측면에서 농촌 커먼즈는 생태‧문화적 가치를 창

출하므로 기후변화교육의 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지역 

정체성 확립 측면에서 기후변화교육은 장소감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후 행동 참여로 연계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그동안 경

시된 토착 지식을 책임 관리의 측면에서 강조하고, 기후

변화교육에서도 토착 지식을 다룰 필요성을 제시했다. 둘
째, 농촌 커먼즈는 기후변화 완화나 적응에 적절히 기능

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 시민행동은 기후변화 대

응을 촉진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음을 밝혔다. 셋째, 기후

변화교육은 국외의 기후 관련 학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장

소감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농촌 

커먼즈를 기후변화교육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

려면 커먼즈의 중요한 속성을 토대로 하여 참여자들의 사

회적 상호작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농촌 커먼즈가 지니는 특징을 바탕으로, 이것

이 기후변화와 교육에 가져오는 시사점, 농촌 커먼즈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보았다. 기후변화 문제는 광

역성과 장기성으로 인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모

든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미

지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농촌 커먼즈에 관심을 가져 이

것이 지니는 교육적 가치를 조명한다면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는 기후변화교육에 

농촌 커먼즈가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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