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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도시들은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도시 성장을 촉

진하고자 하는 기존의 접근법인 국가 및 시장주

도의 도시화에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시민 어

바니즘이 공존하는 도시개발로 변화하고 있다

(Blaz K et al., 2018).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은 주택 공급과 노후화 되어가는 도심을 

발전시키려는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펼쳤다. 이는 

전면 철거식 정비사업으로 주민들이 수십 년간 

일구어 놓은 도시 내 마을의 모습과 특정한 주거 

지역에서 기능하고 있던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Kim, 2018; Rha, 2013). 이

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0년대에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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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도시의 경제적 성장인 도시개발의 보완적 개

념인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는 도심 기

능의 회복 및 마을공동체의 복원, 정주민들의 삶

의 질을 향상을 목표로 한다(urcb). 도시재생 사

업은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이 지역 주민의 마

을공동체 활동 참여와 같은 인간 행위를 포함하

고 있어 다양한 공동체가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

다(Kim, 2018). 즉,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는 마

을은 ‘주민협의체’란 이름으로 공동체를 목적의

식적으로 조직한다. 도시재생의 마을공동체는 다

양한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에 맞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프로그램을 수료한 주

민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된다. 주민참여를 기반

으로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으로 의사결정 과

정은 다양한 구성원에 비례하여 다양한 수준과 

방법으로 이루어진다(Blaz K et al., 2018). 이에 

마을공동체 구성원 간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된

다고 볼 수 있다. 갈등의 빈도가 낮으며 마을공

동체 내부의 소통을 통해 단합이 먼저 이루어지

고, 그 이후에 공통의견을 모아 소규모 사업부터 

시작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간다면 도시재생 정책

과 마을공동체 회복이 동시에 성공할 수 있다(Na 
et al., 2018). 이에 마을공동체 지속가능성과 활성

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 갈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갈등

의 원인과 양상, 갈등 구조, 갈등 해소과정 등 현

상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갈등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단지 Rha(2013)이 주민갈등 해소 및 예방을 위해 

갈등 교육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잠시 언급을 했

을 뿐이다. 목적의식적으로 조직된 마을공동체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과정에서 주민들 스스로 갈등 

관리를 할 수 있는 매뉴얼과 시스템이 필요한 시

점이다. 이에청소년 및 형사사법에서 효과를 본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근거한 조정

(Mediation)이 마을공동체의 갈등관리에도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 사업의 진행 중 야기

된 마을공동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조정교

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갈등조정교육 프로그

램에 참여 경험은 어떠하며 발생된 마을공동체 

갈등에서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 경험이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탐

색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마을공동체 내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마을공동체 갈등관

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

용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갈등

조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는가? 
둘째, 마을공동체 주민들의 갈등조정교육에 참

여한 경험이 갈등해결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Ⅱ. 연구 방법

1. 이론적 배경

가. 갈등의 개념과 원인 

상호관계를 엮어가는 인간은 본성상 다양한 욕

구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는 

갈등과 모순 및 상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March and Simon(1958)은 갈등을 의사결정의 표

준 매커니즘에 고장이 생겨나 개인이나 집단이 

하나의 행동 대체 안을 선택하는데 곤란을 겪는 

상황이라 하였으며 Mark(1966)은 갈등을 협력에 

대한 위협 또는 상대방의 뜻에 역행하면서까지 

상대방의 권리를 박탈하고 통제하려 한다든지 혹

은 방해하거나 제어하려는 의도에서 야기되는 상

호작용이라 하였다. Walker(1970)는 어떤 다른 구

성원의 목적 또는 목표에 불일치 하는 한 구성원

의 행위라 하였으며, Brown(1983)은 이해관점이 

상이한 당사자 간의 양립 불가능한 행위라고 갈

등을 정의하였다(quoted in Lee, 2011). 갈등의 요

인은 상반된 이해관계 및 지각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조직 내 갈등의 원인은 다양한데 상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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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이 요인으로 조직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

서 관리자의 지나친 독단성은 변화나 개혁을 억

제하기 때문에 갈등을 야기한다. 학자들은 갈등

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March and Simon(1958)은 

공동의사결정의 필요성 인지, 목표의 차이, 지각

의 차이로 Litterer(1974)은 상충되는 목적추구로 

인한 승패의 상황(win-lose situation), 제한된 자원

의 획득과 사용에 관한 경쟁, 지위 부조화, 지각

의 차이, 기대역할의 차이, 행동경향의 차이, 시

각적 안목의 차이로 Robbins(1978)은 의사소통의 

차이(어의 상의 차이, 정보의 불충분한 교환, 잡

음)로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quoted in 
Cho, 2007). 주민 갈등을 연구한 선행 연구를 살

펴보면 Lee(2011)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주민들 간 갈등 양상을 분

석하였으며, Cho(2007)은 마을 공동사업 추진과정

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민 간 갈등 문제의 양상과 

특성에 대해 갈등의 핵심주체는 마을지도자임을 

밝힌 바 있다. Shin(2010)는 마을만들기 형성과정

에 관한 연구에서 마을만들기 형성과정은 갈등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간으로 실제 발생된 마을공동체의 

갈등상황에서 갈등조정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

험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탐색 해 보고자 한다.

나. 갈등교육 프로그램의 유형과 특징

갈등예방교육, 갈등해결프로그램,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 등 갈등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통칭

하여 갈등교육 프로그램이라 한다. 갈등교육 프

로그램에 참여한 대상들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타인을 이해하고 절충 및 협력전략 사용이 증가

하였으며 양보 전략도 증가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et al., 2012). 나

와 다른 것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으로서 타인

을 수용하는 태도가 향상되었다.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갈등해결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갈등당사자를 갈등이 발생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이로 규정한다는 것과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 참

가한 대상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공동체 내의 갈등

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인지하는 

것이다(Seo, 2011). 갈등조정은 대체적 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중 ‘조정

(Mediation)'의 의미한다. 조정은 갈등현장에서 실

제 갈등을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의 의미가 중재

와 혼용되어 그 뜻이 정확하게 합의되지 못한 채 

사용되고 있다(park, 2014). 본 연구에서 활용되어

진 갈등조정은 ADR에서 언급되어지는 조정에 국

한한 것이며, 또한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회복적 정의는 

1990년대부터 전통적인 처벌중심의 형사사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본격적으로 등

장하였다. 회복적 정의의 가장 대중적인 정의는 

‘범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해악을 치유할 

목적으로 함께 모여 논의 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park, 2014). 회복적 정의 이론의 대표적인 학

자인 Howard Zher(2005)는 회복적 정의를 이렇게 

제시한다. “1. 피해자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의 피해와 그로 인한 요구에 관심을 기울인다. 2. 
피해로 인해 생기는(가해자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의무를 직시한다. 3. 포용적이고 협력적

인 절차를 사용한다. 4. 발생한 상황에 이해관계

가 있는 사람(피해자, 가해자, 공동체 구성원, 사

회)를 관여시킨다. 5.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추구

한다.” 회복적 정의는 특정 프로그램 유형이라기

보다는 범죄에 대한 새로운 사유방식 지향을 의

미한다. 회복적 정의는 정의가 무엇인가에 관한 

일련의 가치 및 신념이며, 범죄에 대한 대응 원

칙을 지적하는 것이다(Kim et al., 2006). 회복적 

정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요구에 관한 공동

체와 사회의 대화, 즉 대안모색을 시작하는 방법

이기에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의 갈등 관리에 적합

한 프로그램이라 판단하여 마을공동체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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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Harriss(2004)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갈등을 성

공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은 개인이 지녀야 할 가

장 중요한 능력의 하나가 되었다(quoted in Kim, 
2014)고 말했으며, Bickmore(1998)는 갈등에 대응

할 수 있는 갈등과 관련된 교육이 다원화된 사회

의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고(quoted in Lee, 2014), Martorella 
(2009)등은 비폭력적이고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민주사회

에서 사회적으로 유능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필

요한 기능이라고 하였다(quoted in Min, 2007). 그

리고 갈등조정교육프로그램은 회복적 정의에 근

간을 둔 프로그램들 중 하나이다. 회복적 정의는 

특정 프로그램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프레임

(Park, 2014)이다. 특정한 사건(범죄)에 이해관계

가 있는 사람을 가능한 한 참여시켜 잘못을 바로

잡고 치유하기 위해 그들의 상처와 요구, 의무를 

공감하고 다루는 협력적인 과정으로 새로운 사유

방식이자 지향이며 철학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Zehr, 2005). 갈등 발생 사후 프로그램으로 전 세

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주요 모델은 피해자-가
해자 조정 모델, 대화모임 모델, 써클 모델이다

(park, 2014). 예방적 접근 방법으로는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또래조정, 갈등조정교육 등의 프로그램

들이 있다. 2010년 이후 국내에서 회복적 정의의 

실천 갈등해결 프로그램들의 서서히 활용되어지

고 있으며 현재는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각 지역·
대상에 맞게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

고 있는 중이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갈등교육

의 필요성을 근간으로 갈등교육 프로그램 중 갈

등조정교육 프로그램이 마을공동체에 더 적합하

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

을 경험한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은 갈등이 발생되

었을 때 그 경험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2. 질적연구 방법

 질적 연구는 사회변동에 따라 존재론적, 인식

론적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생겨났다. 자연과학에 

근거한 법칙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본성을 존중하

고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였고,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나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연현상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Kim, 
2015). 인간의 특정 경험(현상)의 중심에 들어가

는 것으로 경험이 가진 본질을 심층적으로 이해

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 상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함으로써 경험이나 현상을 깊이 있고 풍부하

게 기술하고, 이를 해석해 낼 수 있게 한다. 현상

의 본질을 밝히는 것과 현상이 존재하는 사회문

화 생활세계의 맥락을 함께 고려한다(Yeon et al., 
2001). 이와 같은 견지에서 갈등조정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지 않고 갈등조정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한 참여자들의 갈등해결 양상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가.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

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다. 현재는 행복마을 만

들기 사업이 끝이 나고 새뜰마을 사업으로 선정

되어 도시재생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20명의 구성원 중 기존 행복마을 

만들기를 통해 조직된 행복센터 운영위원 6명과 

새뜰마을 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활동에 새롭게 

참여할 주민8명이 인터뷰 참여자들이다. 본 연구

의 목적을 위해 새뜰마을 사업지에 거주하고 있

으며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주민들 중 

출석율 80%이상인 주민들과 마을활동가를 핵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참여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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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Participant Gender Age group Participation period
Chairman of operation committee A F 50s 1year

a steering committee

B F 30s 1year
C F 60s 1year
D F 50s 5month
E F 50s 5month
F F 50s 5month
G F 60s 1year
H F 60s 1year
I F 60s 1year

Member of the committee

J F 30s schedule
K F 50s schedule
L F 60s schedule
M F 40s schedule
N F 50s schedule

a village activist O M 40s 4year

<Table 1> Human Character of Research Participants

Session Date Time Theme The details

1 May 
24 14:00~16:00

Understanding of conflict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Causes of conflict
Understanding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for 

Community Recovery

2 May 
31 14:00~16:00

Communication filter
Understanding of the 

conversation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
Talk about conversation

3 June 
07 14:00~16:00

Understanding the living 
language that causes positive 

or negative reactions

Understand communication barriers and drivers
Subtracting the Thorn of Communication in Everyday Life 1
Mock Meeting: Finding Solutions to Conflict Resolution

4 June 
14 14:00~16:00

Understanding conflict 
structure through conflict 

analysis

Subtracting the Thorn of Communication in Everyday Life 2
Conflict Analysis to Resolve Conflicts

5 July 5 14:00~16:00 Resolving conflict through 
coordination practice

Conflict situation reconciliation practice to identify the 
conflicting party's position and desire, and find clues to 

resolve the conflict

<Table 2> Conflict Mediation Program 

나. 자료 수집 및 분석 

질적 연구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연구 참여자

의 진솔한 경험을 얻는다. 이에 자연주의적 탐구 

관점에서 만족한 부분의 구체적인 양상을 탐색하

기 위해 심층면담을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진

행하며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마을공동체 사

업의 일환으로 계획되어진 여러 가지 활동-골목

길 청소, 텃밭 가꾸기 및 정리활동, 국수데이, 오

리데이, 운영위원회 등-에 직접 참여하여 관찰을 

통하여 원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확한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질적 연구

에 대해 조예가 깊은 지도교수의 자문을 구하였

다. 그리고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은 마을활동가

가 의뢰한 마을공동체의 갈등 상황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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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대전 지역의 갈등전문가 자문을 통해 

Robbins(1978)의 갈등 요인인 커뮤니케이션 차원 

이론에 근거하여 최종 10시간 5회기로 재구성하

였다.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을 종료하며 아주 기

본적인 문항으로 이뤄진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모두 만족으로 나왔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면접의 질문을 반구조화 

하였다. 설문 결과는 [Fig. 1]과 같다.

[Fig. 1] Conflict Mediation Program Survey

Ⅲ.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질적자료 분석 절차에 의해 심층면

담 자료를 분석하였고,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 결

과를 마을공동체 주민들의 갈등조정교육 프로그

램 참여 경험, 갈등조정교육 경험이 갈등해결에 

반영된 양상으로 크게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질문은 비구조화 질문

으로 진행하였지만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이 연

구 수단이기에 반구조화 된 공통된 질문 몇 가지

로도 진행되었다. 1차 질문은 Spradley(1980)의 참

여관찰을 활용하여 그랜드투어 형식으로, 2차 질

문부터는 미니투어 방식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

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만들어낸 귀납적 코

드들을 토대로 새뜰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

의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로 ‘색다른 경

험’,‘여러 가지 겪은 일이 떠오름 : 회상’, ‘갈등 

해소의 장’의 경험이 드러났으며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들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임’,‘어울리기 위해 노력함’이란 의미로 드

러난 것에 대한 분석 내용을 서술하였다.
연구 결과 분석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면담 내

용의 분류에 있어서 하나의 대답에서 새뜰마을 

사업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갈등조

정교육 경험이 갈등해결에 반영된 양상에 대한 

복합적인 요소를 내제하고 있는 대답이 다수 있

어서 코딩작업에 난해함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에 따라 더 중점이 되는 주

제에 따라 분류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해 나온 

연구결과는 <Table 3>과 같다.

Semantic unit Sub-components Themes
Education not to learn even with money: Conflict education

New experience

Experience in 
Conflict Resolution 
Education Program

Memorable and fun class: Activity program
I have a lot to think about: Self-reflection

Comforting time to look back at me: Conflict of the past
Various things come to 

mind  : reminisceFear of being caught in a whirlpool: Present conflict
I remember what you said: Future life
In cool: Resolve psychological conflict A site for conflict 

resolutionPrevents the fight from bursting:  Conflict deepening prevention  
Accepting conflict as natural: Conflict Recognition Accept as natural The aspects reflected 

in actual conflict 
resolution afther 

having the conflict 
resolution program

Begin to see others: Understanding of others 
In the middle of a fight: Change in conflict resolution

Trying to hang outThinks a lot before speaking: Change in communication
Don't miss town events: Change in behavior

<Table 3> Research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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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가. 색다른 경험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마을 주민들에

게 갈등교육, 활동프로그램, 자기 성찰 등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하였다. 갈등 교육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해본 주민들은 

갈등교육이 생소했지만 아주 신선하고 재미있게 

받아들여졌고, 손자 손녀들, 자녀들의 유치원에서

나 수업할 때 하는 것인 줄 알았던 활동 프로그

램이 가만히 앉아서 듣던 수업과 비교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했다. 또한 교육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1) ‘돈 주고도 못 들을 교육’ : 갈등 교육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연령은 

평균 50~60대로 대부분 지역에서 통장, 동장의 

지위를 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마을 역시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 중 50대 이상은 

새마을부녀회, 적십자, 복지회관, 밥차 등의 단체

에 참가하여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직무 교육

과 관련된 교육을 대부분 받았다. 그리고 몇몇 

분은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실시하

는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그 내용은 주로 자녀들의 학습, 진로에 관계된 

내용이었다고 했다. 주민의 대부분은 ‘갈등’을 주

제로 한 교육을 처음 받아보았다고 했다.  

우리 딸에게 자랑했어요. 엄마가 지금 센터에서 갈

등 교육이라는 걸 받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좋다

하고....딸도 와서 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딸이 대

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할 때도움이 많이 될 것 같

더라구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교육을 어디가서 듣

겠어요? 돈 주고도 못 들을 교육을 여기 와서 들

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연구참여자 M)

 첫 수업 듣고 너무 좋아서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올케를 데리고 왔어요. 와

서 같이 듣자고.. 좋은 강의라고... 갈등 관련 강의

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연구참여자 N)

아이들과의 관계 말고는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들었거든요. 봉

사활동을 하면서..<중략> 그런 봉사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교육이지 이런 갈등이나 얘기나 이런 교육

을 안 받거든요. (연구참여자 D)

 2)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수업’ : 활동 프로

그램

주민들이 그간 참여한 교육 대부분은 강의식으

로 진행되어 참여한 주민들은 앉아서 듣기만 했

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이뤄지는 주민교육은 그 

목적에 따라 교육내용이 도시재생사업이 무엇인

지,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고 짧은 시간

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강의식 교수법

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갈등조정교육은 참여식 수업이라 모든 회기가 활

동 수업으로 이뤄져있기에 주민들이 지루하지 않

고 재미있게 참석했다. 

저는 첫 수업이 약간 충격이었어요. 갈등을 그림으

로 그려보라고 하는데...그림 그리고 이러는 거는 

애들 유치원에서나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 했던건

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쌤이 나중에 갈등에 대해

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갈등이 원래 알고 있던 거

라 생각해서 살짝 지겨울거라 생각했지만 막연히 

알고 있던 갈등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어

요.(연구참여자 H)

뒤돌아 앉아서 짝지에게 그림을 설명하는 거 너무 

좋았어요. 그런 거 처음 해봤는데 말하는 것이 생

각보다 어려우면서도 재미있고 어떻게 말해야 하

는지도 알게 되고.. (연구참여자 G)

다른 강의하고 다르게 선생님은 내가 말할 수 있

게 시간을 주시더라구요. 그게 참 좋았어요. 쌤은 

질문하고 생각할 시간 주시고... 그러니까 꼭 발표

를 하지 않더라도 마음 속으로 내 생각을 정리 해 

보고 따라서 말도 해 보고... (연구참여자 B)

 3) ‘생각할게 많아 짐’ : 자기 성찰

갈등조정교육은 타인과의 갈등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변

화이다. 갈등 해결을 상호간의 윈-윈으로 보며 서

로의 욕구 충족과 공동의 목표 도달을 위해 무엇

을 변화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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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함께 바

로 잡는 것이다.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에 참가

한 주민들은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기존의 갈등

을 승패로 바라보던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살피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하는 말투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느낌을 

줄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시간은 됐죠. 그거

하나는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A)

나는 들어보니까 내가 1년 동안 지냈던 시간들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소통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

고 이런 거 하다가 또 인자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내가 실컷 뭐라해 놓고도 가슴 아팠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나는 선생님한테 도움도 많

이 받고 생각할 게 좀 많았지.... (연구참여자 I) 

나. ‘여러 가지 겪은 일들이 떠오름’ : 회상

갈등조정 교육에 참가한 이 마을 주민들은 이 

마을에 발생한 갈등 당사자든 소모임 활동을 하

기 위한 구성원 예정자이든지 관계없이 모두가 

교육을 듣는 중에는 각자 과거의 갈등 상황 및 

갈등 경험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었으며, 갈등의 

주요당사자가 아닌 교육 참가자들은 현재의 갈등

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

는 시간이 되었으며, 교육 후에는 생활 속에서 교

육장면을 떠올리며 이야깃거리가 되었다고 했다.

 1) ‘나를 돌아보는 위안의 시간’ : 과거의 갈등

교육 참가자들은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겪었던 갈등 상황

들이 머릿속에 떠올렸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

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로

를 받고, 자신이 갈등 상황을 잘 이겨낸 것에 대

해 대견한 생각을 갖게 된 시간이 되었다. 

최고 좋았던 게 저는 내를 돌아봤다니까. 내를 돌

아보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든게 다 내 얘

기더라고. 한일 학우회가 있어요.<중략> 엊그게 갈

등도 내가 요 와서 느낀거라. 왜 갈등이 없겠어요. 

절에도 갈등이 있고 다 파가 있어요. 쪽파, 대파, 

양파. 하하하 다 파가 있어요.  (연구참여자 D)

우리 계가 애들 유치원 때부터 하던 곈데.. 지금 

애들 다 커서 30살쯤 됐으니 꽤 오래됐지. 그 계하

면서 서로 싸웠다가 붙었다가.. 요즘은 세월이 다 

가서 대체로 다 잘 지내는데...(연구참여자 E)

 2)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 같은 두려움’ : 현

재의 갈등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 장면 속에서 마을 주민

들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었다 한다. 모둠으로 수업하는 동안 갈등 당사자

들은 두 그룹은 나눠 앉았는데 교육 중 자리를 

바꾸는 시간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 그 두 그룹

은 서로 멤버가 섞이지 않았으며 새로 온 주민들

만 자리를 바꿔가며 모둠을 만들었다. 이 모습을 

통해 마을 주민 간 갈등을 모르던 주민들까지 갈

등을 짐작하게 되었으며, 갈등 상황을 대략 전달

받아 인지하고 있던 주민은 갈등당사자가 누구인

지 명확히 알게 되었으며, 이후 교육에 참가하면

서는 마을주민들 갈등 상황이 보이고 떠오르면서 

교육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편함으로 다가오기

도 했다. 

같은 동네 사니까 갈등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 사

람은 이 사람 이야기를 할 것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다 보면 ‘아~그래서 

이 교육을 하구나...’ 나중에 보니까 응 그러니까 

약간 편 같은 그런 게 있더라구요. (연구참여자 H)

두 번째, 세 번째 수업을 참여하면서 보이는 거에

요. 아~ 여기 실질적인 갈등이 있구나. 이게 어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구나. 가벼운 맘으로 

좋은 맘으로 왔는데, 뭔가 내가 이 소용돌이에 휘

말리게 될 것 같은.. 이편도 저편도 아닌데... 이 사

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데.. 내가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약간 그런 것 있었어요. (연

구참여자 G)

 3) ‘선생님 말이 생각나네’: 미래생활

교육 이후 생활 속에서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모였을 때 상대에게 부정적 느낌을 전달하는 말

을 누군가가 하게 되면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교육장면을 이야기 한다고 했다. 이는 갈등해결

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갈등조정교육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갈등 해결에 적용하려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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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 속에서 교육 장면

이 떠오르고 더불어 교육 내용이 갈등 상황이 아

니라도 떠오르며 생활에 스며들어가는 모습이 보

이기 시작한다.

위원장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야기

해요. “니 선생님 말씀 기억 안나나? 말 예쁘게 

하라고”. 그리고 니 맘대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

줘요. 그리고 우리끼리 있을 때도 웃으면서 이야기

해요. 방금 한 말 가시라고....(연구참여자 E)

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지나고 보면 생각나는 

것도 있고..그 때 선생님이 한 그 말이 맞다하면

서....(연구참여자 I)

다. 갈등 해소의 장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는 마을 주민들

에게 마을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조정실습을 통해 속 마음을 털어 놓음으

로서 속이 시원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심리적

인 갈등을 해소와 더 큰 갈등으로 심화될 수 있

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작용을 했다. 또한 

갈등을 재인식함으로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승

패가 아닌 상호 윈-윈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

을 깨닫게 되었다.

 1) ‘속 시원함’ : 심리적 갈등해소 

주민들은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 중 마지막 5
회기 때 진행한 조정실습을 통해서 그간 상대 당

사자에게 하고 싶었었으나 하지 못했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심리적인 갈등이 해소되

었다.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이 갈등의 직접적인 

해결을 하는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갈

등 당사자들이 교육에 참여하여 상대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불만 또는 욕구를 말하지는 

못하였지만 강사에게 그간 하고 싶었던 말을 입 

밖으로 내 뱉으면서‘속 시원함’을 느끼게 되었다. 
갈등 당사자들은 ‘교육시간’이라는 것이 안전장

치가 되어주었다고 말하였다. 이에 그 동안 마음 

속에 쌓아 놓았던 것을 터뜨렸고 그로 인해이라

는 심리적인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다. 

역할극을 할 때 너무 좋았어요. 한 번도 불만을 소

리 내 본적이 없는데 다 있는 자리에서 교육 시간

을 빌미로 이야기를 하니 속이 시원하더라고... (연

구참여자 J)

마지막 판에 나는 그리 생각했다. 내가 그러니까 

다 열을 선생님한테 다 표현 한 거지. 속이 시원했

고 할 말을 하고 달라 들었으니까... (연구참여자 

C)

우리는 진짜로 싸우는 줄 알았어요. 막 소리를 지

르고 그래서..그런데 진짜가 아니라 역할극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갈등당사자가 아니었지만 보면서 

그렇게라도 풀면 다행이다 싶더라구요. (연구참여

자 J)

 2) ‘터져 싸움이 되는 것을 막음’ : 갈등 심화 

예방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은 조정실습을 통해서 

갈등당사자들이 자신들이 그간 하고 싶었던 말을 

쏟아낼 수 있도록 했고, 주민들 마음 속 쌓인 것

이 해소가 되면서 주민 간 큰 갈등이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갈등조

정교육 프로그램을 마을공동체 사업 시작할 때 

하면 좋을 것이라고 주민들은 말한다. 갈등조정

교육에 참가한 마을 주민들은 어떠한 공동체 내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 갈등조정교육 프

로그램이 진행되면 공동체 구성원간의 관계가 훼

손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새롭게 구성되는 공동체에서는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초창기에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이 진

행되면 앞으로 일어날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천상(천성)이 변하겠냐만은.. 속 시원하게 강의를 

잘해. 밖으로 터져 나와서 싸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수업 시간에 풀어 막아서 좋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연구참여자 C)

앞으로 우리 꽃차를 할거잖아요. 구성원이 10명 이

상...그게 운영되기 전에 이런 갈등 강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D)

나는 진짜 이강의 너무 좋았어요. <중략> 진짜 너

무 도움도 많이 되고 교육도 재미있었고. 다른 마

을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걸요. (연구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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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주를 연결해서 한 것이 좋은 게 있다니까요. 

장점이 있어요. 서로 얼굴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하니까 정이 든다고 할까? 어른들이랑.. 그러니까 

서로 정이 드니까 서로 마음도 열게 되고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랬구나..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이 더 들어지고.. (연구참여자 H)

2. 갈등조정교육 경험이 갈등해결에 반영된 
양상 

새뜰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실제 갈등

에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의 경험은   다

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크게 ‘자연스러운 것으

로 받아들임’과 ‘어울리기 위해 노력함’으로 나타

났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임’은 타인에 대

한 이해와 갈등의 재인식으로 그 변화가 나타났으

며 ‘어울리기 위해 노력함’은 갈등해결방법의 변

화, 의사소통의 변화, 행동의 변화로 나타났다. 이

는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현재 

마을공동체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실제 갈등을 해

결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임

 1) ‘풀어야 되는 갈등이 내 발전을 가져옴’ : 
갈등의 재인식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한 상호작용은 일어날 

수 밖에 없으며 그 속에서 갈등 역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고 바라봄으로서 갈

등을 회피하거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려하기 보

다는 힘의 의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법ž제도에 의

해서 해결하려 한다. 

사람 살아가는데 갈등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같

아요. 오히려 갈등이 내 발전을 가져오는 것 같아

요. 내가 그래서 쌤 강의하시는 것 보니까 참, 사

람 사는 거 똑같구나. 성격은 다르고 생각이 다르

지만, 아니 생각이 똑같더라도 모든 것은 공통분모

가 있어요. 거기서 이  세상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중략> 풀어나가는 것도 내가 다 풀어나가

야 해. 누가 풀어나가겠어요...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머리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게 제일이지 딴 

거 없잖아요. (연구참여자 D)

 2) ‘다른 사람의 힘든 모습이 보이기 시작함’ 
: 타인의 이해

조정실습을 통해서 같은 현상을 바라보더라도 

각각의 입장과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상대의 이야기가 제대로 들리

지 않는다는 것, 다른 당사자가 하는 이야기가 

다시 내 관점으로 재해석된다는 사실을 조정실습

을 통해 알게 되면서 사람의 다양성과 입장의 차

이, 타인의 이해가 함께 동반되었다. 

발표는 안했지만 마음속으로 ‘내라면 어떻게 했

을 것이다’ 이러니까 대표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조합원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연구참여자 B).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욕심이.. 저 아가 와 저

라노. 싶어도 선생님 강의 듣고 이런 생각을 버려

야 되겠더라. 저 아가 저라는 데는 이유가 있겠

지...하고 생각한다. 요새는...(연구참여자 I)

나. 어울리기 위해 노력함

 1) ‘싸움 중간에 나섰음’: 갈등해결방법의 변화

갈등을 부정적인 것, 내 삶에서 발생되지 않았

으면 하는 것, 피하고 싶은 것으로 인식하고 갈

등을 해결하는 것을 승패로 인식하며 CCTV에 

의한 범인 찾기, 증인·증거에 의한 상황 종료나 

명예·권력·지위 등의 힘에 갈등상황 종료가 가장 

명쾌한 것이라는 생각하고 힘에 의하거나 법·제
도에 의해서 갈등을 해결하려 하던 모습에서 그

러한 방법들의 단점이 공동체 훼손, 관계 훼손을 

가져오는 것을 경험의 토론에서 이해하게 되었

다.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은 

교육을 통해서 갈등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시

각을 가지게 되었다. 

서로 위치도 있고 하다보니 엊그제 국수하기 전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분이 중재를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런거도 있어서 우리는 중간에서.. 뭐 

자기도 배우면서 생각이 다 있었겠죠. 저 역시도 

중간에 들어와서 생각이 많은데... (연구참여자 D)

엊그제 두 사람이 싸울때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

더라고.. 그래서 내가 중간에 나섰잖아. 둘이 얼굴

보고 직접 말을 하라고. 내가 중간에서 둘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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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할 수 있게 했잖아.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풀렸어. (연구참여자 L)

 2) ‘말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함’ :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

의사소통 교육에서 언어의 민감성에 대한 교육

이 진행되었는데, 비언어적 메시지 의 긍정적 기

능과 부정적 기능에 대해 자기 자신의 경험에 비

추어 토론을 하였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말

하는 이가 아무런 의도 없이 하는 말에서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부정적인 느낌을 표현되기도 하

며, 이미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부

정적 이미지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다는 것에 대

해서 이해하고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들이 갈등을 

촉발한다는 것을 알고 의사소통에 변화를 꽤하는 

모습이 보였다.

선생님 강의 듣고 나서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전

에는 그냥 막 이야기 했는데 요즘은 말하기 전에 

이 말을 해도 되나? 안되나? 생각을 너무 많이 해

요.. 그래서 말 하는 게 힘들어요.. (연구참여자 B)

내가 회의할 때 돌려서 말했다. 직설적으로 바로 

말하면 또 위원장이 화낼까봐 돌려서 좋게 좋게 

말했다. 살살 달래가면서...(연구참여자 C)

 3) ‘마을 행사에 안 빠지고 옴’ : 행동의 변화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갈등조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교육내용을 생활

현장에 접목시켜 보려는 노력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갈등 당자사들 상호간 교류를 하지 않

으려 갈등을 회피하려는 유형에서 갈등을 직면하

고 서로 교류하는 속에서 상호 윈-윈하여 평화적

으로 갈등을 해결해 보려는 의지들이 발견되었으

며, 이는 가장 먼저 행동의 변화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상호 인사도 잘 하지 않던 관계에서 

인사를 먼저 시도하는 것으로 그 모습이 변화시

키고 있었다. 또한 구성원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

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동인 텃밭 정리, 골목 

정리, 운영위원회와 같은 공동의 활동에 빠지던 

걸을 가급적 줄이고 마을 활동에 동참하려 노력

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가 사실 가게를 운영하잖아. 그래서 자주 오지도 

못하고.. 특히 가게가 밤 늦게 끝나니까 아침에 모

임을 하거나 행사를 하면 오기 힘들어.. 이제 나이

가 있어서 많이 힘들거든... 그런데 우짜노.. 일단 

온다 아니가.. 힘들어도.. (연구참여자 C)

이번 교육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나는 그렇게 봐. 

요즘 나이 든 언니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오라고 해도 잘 안오고 와도 일도 안하고 그러더니 

요즘은 안 빠지고 오고 와서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라니 좋잖아요. 다 같이 하니까. (연구참여자 E)

Ⅳ. 결 론

본 연구는 도시재생이 진행되는 마을공동체에

서 주민들 간 야기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

조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은 어떠하며 발생된 마을공

동체 갈등에서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 경험이 어

떻게 반영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

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은 수면 밑으로 

숨어 있는 갈등을 수면위로 떠 올려 마을공동체

가 훼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

다. 이는 Seo(2011)의 연구에서 회복적 정의가 근

간이 된 피해·가해 대화모임을 경험한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하여 훼손된 학교공동

체를 복원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이 몇 년간 진행되면서 

마을공동체 구성원의 변화가 거의 없어 크고 작

은 갈등이 발생 되었을 때 갈등 상황을 심리적으

로 이겨내지 못하는 주민들은 마을공동체를 떠났

다. 그리고 마을 내부자가 아닌 외부자의 눈

(outsider's point of view)으로는 갈등이 발생한 것

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부자라 하더라도 눈여겨

보지 않으면 갈등을 감지할 수 없는 갈등 진행 

상황에서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은 마을공동체 갈등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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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되어 폭발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

다. 실질적인 갈등이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은 아

니지만 마을 주민들의 심리적인 갈등해소의 효과

가 나타났다. 
둘째,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마을 

주민들은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

다. 갈등을 중립적인 것,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

식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공동의 목표를 인식하

고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 
의사소통의 변화, 갈등해결방법의 변화로 나타났

다. 이는 갈등해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체적

이고 쳬계적인 갈등해결과정 제공의(Lee, 2014) 
필요성을 시사한다. 행동의 변화와 의사소통의 

변화는 마을 주민 간 갈등에 긍정적으로 반영되

어 갈등의 크기를 서서히 줄여 나가는 작용을 하

였다. 이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문

제해결의 능동적 주체가 되어 갈등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Seo, 2011)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작은 갈등은 주민스

스로 갈등을 해결하더라도 큰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는 제3자에게 도움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마

을공동체 주민들은 조속히 갈등이 해결되어 도시

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완료되어 마을이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에 근거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는 초기에 예방적 

차원에서의 갈등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기관 및 담당자들은 성과주

의 중심의 사업평가를 떠나서 주민들에게 실질적

으로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더불어 갈등관련 교

육이 사업 초기에 진행하여 마을공동체 내 갈등

의 원인을 발견하여 마을공동체가 훼손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갈등조정교육 대한 만족도 높이기 위해

서는 교육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

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갈등조정교육 프로그

램 주제의 연속성으로 인해 80%이상 참여하였을 

때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회기가 분절되어 교육될 경우 소

통교육, 인성교육으로 인식되어버려 갈등조정교

육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이 실제 갈등해결에 반

영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갈등교육이 형식

적으로 진행 될 경우 또 다시 마을공동체 구성원

에게 교육의 피로감만 안겨줄 것이다. 이에 실제 

마을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천

적 모습이 필요하다. 
셋째, 마을공동체의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양적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한다. 본 연구는 갈등조정교육 프로그램의 진

행기간이 짧고 1회성으로 끝난 것, 마을의 특성

상 교육시간 및 참여하는 대상이 부정확한 것, 
한 마을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한점을 보인다. 
이에 양적연구를 통해 표준화된 마을공동체 갈등

조정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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