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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연구방법을 이용한 지역축제의 참여농가 영향모델
- 청원생명축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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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ffects Model of Local Festival on the Participating Local Farms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

- Focused on the Cheongwon Organic Life Festival -

Kim, Sookjong ∙ Eom, Seong Jun ∙ Hwang, Sungki ∙ Lee, Jun‑serl ∙ Rhee, Shinho
Dept. of Agricultural and Rural Engineering, Chungbuk Nat’l Univ.

ABSTRACT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the Cheongwon Organic Life Festival, a rural festival, affects the 
farmers of the local farms in Cheongju. Based on grounded theory, this study analyzed the objective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program, the Nvivo11 program.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 depth interviews from 13 farmers who participated in the 
Cheongwon Organic Life Festival, and were also residents of Chungcheungbuk-do. The roles of the local festival expected by 
farmers, were the sale of local agricultural products, local public relations, regional revitalization, a sense of pride as a farmer, 
exchange of business ideas for sales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a line of direct communication between farmers and consumers.  
The farmers who participated in the Cheongwon Organic Life Festival insisted that sales should ris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armers who participated in the festival felt socially and psychologically stable while participating. The programs at the Cheongwon 
Organic Life Festival include a concert, hands on involvement, and agricultural sales, which have a  direct influence on both sales 
and attracting visitors during the local festival. Farmers who participated in the Cheongwon Organic Life Festival ask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overall operation of the festival, including the problems with the admission tickets, parking, arrangement of 
facilities, festival venue, time, and etc. The suggested improvements for the Cheongwon Organic Life Festival focused on the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of agricultural products, as well as the organic farming of products, thereby to gain trust from the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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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농촌지역 젊은이들의 도시 전출 등으로 농가호수와 

농가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며 농촌지역의 과소화ᆞ고령

화 현상이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농촌의 과소화, 
고령화, 공동화는 지역의 경제ᆞ사회ᆞ심리적인 부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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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침체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과소화ᆞ고령화ᆞ

침체 현상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Cho et al., 2013).
농촌 인구의 노령화나 과소화와 같은 국내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Free Trade Agreement(FTA) 등과 같은 대내

외적 여건의 변화에 맞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모든 역량

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축제는 농촌이 농업생산

의 공간으로서만 아니라 생활, 관광 공간 등으로 다양화

되며 도농 상생의 차원에서 접근이 강조(Litvin, 2013)되
고 있는 지금 농촌이나 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나 마

케팅 활동을 통해 농촌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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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방안이다(Kim, 2006; Sim et al., 2009). 지역축제

의 효과는 크게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문화적 효과, 
관광 효과로 구분할 수 있으며(Sim et al., 2009),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종교적 기능, 윤리적 기

능, 사회적 기능, 정치적 기능, 예술적 기능, 오락적 기

능, 생산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Kim, 1992; 
Jeong, 2006).

더욱이 지역축제는 축제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농촌

지역 주민의 경제, 심리, 사회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을 기반으로 

하는 6차 산업, 특산품 판매, 농촌관광체험사업 등의 다

양한 형태로 발전해 농촌지역에 커다란 희망과 변화를 

주도하고 주민의 역량을 키우며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지역축제 운영에 직접 

참여한 지역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효과는 

간과하고 방문객 만족, 축제 이미지 등 도시민 방문객을 

조사 대상으로 한 지역축제 활성화 관련 연구와 지역축

제가 지역 경제ᆞ관광ᆞ특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농촌지역축제 운영에 

참여한 지역농가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원생명축제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지역축제가 참여농가의 경제ᆞ사

회ᆞ심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론모델을 도

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사 및 이론적 배경
1. 지역축제

축제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설명되고 

있는데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4)에서는 축제란 농업ᆞ

종교ᆞ사회ᆞ문화의 어떤 사건이나 정기를 기념하여 축

하하는 어느 날이나 기간이라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종

교적이나 의례적인 연원을 갖는다고 하였다. Jeong 
(2006)과 Kang(2001)은 축제는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교류인구를 증폭시키려는 잔치이며, 지역축제란 지역의 

차별화된 공간과 시간을 표현하고 그 참여자들을 동화시

키는 제전이라고 보았다. 원래 마을과 지역의 안녕을 위

해 치러졌던 축제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유희적이고 

대규모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 이

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가 정착되기 시

작하였고, 지역축제의 성장에 따라 마을 단위의 축제도 

하나둘 생겨나게 되었다(Song et al., 2015).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축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

광과 연계한 지역축제를 경쟁적으로 개발하여 양적인 증

가를 보이고 있다. 지역축제는 지역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사회의 결속

력을 강화 하며(Sim et al., 2009), 전통과 현대의 조화와 

지역문화의 촉매역할, 인적․문화적 정보교류, 지역 간 교

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어(Kang et al., 2011) 지
역 특화 산업 진흥, 외부 방문객 유치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소득 및 고용 증대, 관광 산업 발전들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Kwon, 2001) 효과적인 방법이다.
축제에 대한 초기연구는 주로 문화ᆞ예술계에서 시도 

되었으며, 관광과의 연계 시도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

로 시도 되었는데(Jang, 2000) 방문객 만족도 조사를 활

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Sim 
et al.(2009), Lee et al.(2016)은 지역축제 방문객을 대상으

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축제의 서비스품질이나 이미지, 
축제에 대한 지각가치나 기대, 재방문 및 추천의사, 축제

의 환경적 특성 등을 연구하였다. 
Lee et al.(2014), Won et al.(2010), Song et al.(2009)은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하였고, 
지역축제의 영향에 대한 연구(Kim, 2014; Lee, 2012)와 

특성적 관련성에 대한 연구(Kim et al., 2006; Kim, 1999)
도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지역축제 방문객을 조사 대

상으로 한 만족도, 재방문 의사, 서비스 품질, 브랜드 및 

이미지 등의 관련 연구와 지역축제의 평가속성 및 활성

화 방안 연구 등이 다수로 지역축제 운영에 참여하는 지

역주민 입장에서 바라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2. 질적연구방법

가. 근거이론 연구방법론

근거이론은 연구자와 독자에게 특정 현상에 대한 직

관력과 이해력을 제공함으로서 기존의 사회현상이나 알

려진 사실이 거의 없는 새로운 사실로부터 새로운 이해

를 얻기 위해 실제적 분야를 탐색하는 연구방법으로서 

다른 연구 방법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인간과 조직의 

사회적, 심리적 및 구조적 현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유용한 질적 연구 방법론 중 하나로서(Lee et al., 2012; 
Strauss & Corbin, 1998), 실제적 사회현상에 대한 실제적 

이론뿐만 아니라 형식적 이론을 도출하는데 유용한 질적 

연구방법론이다(Strauss & Corbin, 1998).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분석방법은 개방코

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그리고 선택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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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Selective Coding)으로 나누어 코딩을 한 후에 각각의 

3단계를 순차적, 누적적으로 각 단계들이 서로 상호작용

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분석한다. 
먼저, 개방코딩은 원 자료(raw data)로부터 특정개념을 

하위범주와 핵심범주로 코드화하여 범주화하고 연구 참

여자들의 문제, 쟁점 및 중심사건 등에 초점을 둔다. 즉 

사건 대 사건, 사물(대상) 대 사물(대상)의 비교분석과 이

론적 비교를 통해서 범주를 밝히고 심화분석을 시도한다.
축 코딩은 범주를 하위범주와 연결하여 중심현상을 

축으로 하위범주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과정이다. Strauss
와 Corbin(1998)은 축 코딩의 목적을 구조와 현상에 관련

된 문제와 쟁점에 대해 배경을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였

다. 왜, 어디서, 언제, 어떻게 라는 개념적 방식의 코딩을 

통해 특정 현상과 역동성을 파악할 수 있다. 
선택 코딩은 범주들을 최대로 통합하고 정교화 하여 

더 이상의 새로운 하위범주를 가지지 않는 중심범주를 

생성하여 이론화의 포화상태를 이루는 것이다.

Figure 1. Grounded theory analysis structure

나. Nvivo™

많은 질적분석 연구자들은 사회적 현상을 설명, 해석 

및 평가하는데 관심이 있다. 질적분석 연구자들은 인터

뷰, 설문지, 현장노트, 웹 페이지와 논문들로부터 데이터

를 분석한다. Nvivo™는 데이터를 조직, 분석 및 공유하

기 위해 일반적인 질적분석 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

되었다(QSR International Manual, 2016). 사회과학 분야에

서는 새로운 개념들이나 가설을 개발하기 위해 근거이론 

연구접근법을 사용하는 반면, 보건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개선방법을 연구할 때 Nvivo™를 

활용한 평가방법을 사용한다. Nvivo™는 비구조화된 모든 

형태의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정교화 된 연구 도구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연구 데이터로부터 주제를 발견하고, 연구결과를 증명하

고 보고하는데 사용한다. 
Park(2004)은 질적분석 툴인 Nvivo™를 사용해야할 당

위성으로 변수 통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질서하고 

체계가 잡히지 않은 질적 자료를 효과적이고 동시에 체

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점과 연구자의 분석 기준에 따

라 가장 최소한의 단위로 코딩을 해주어 연구자가 반복

해서 기초 코딩을 읽어 봄으로서 각 코딩 간의 관계를 

묶어 주거나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참여자 관점만이 아니라 연구자 관점과의 차이를 서로 

비교 분석해 봄으로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실천할 수 

있으며,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서로 다른 양상을 비교하

는 과정에서 코딩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서 서로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지를 원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종전의 질적 연구 결과물이 코딩에 대한 빈도 

표시 정도라면 이 툴은 빈도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도

를 검정하게 함으로서 연구자의 해석의 깊이를 더해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가. 청원생명축제

청주시 친환경 농축산물 한마당이라는 슬로건으로 개

최되고 있는 청원생명축제는 청주국제비엔날레, 청주직

지축제와 더불어 청주시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이다. 
청원생명축제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청원군 지자체의 주도로 운영되었으며, 청원생명쌀의 

우수성과 쌀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한 청원

생명쌀축제가 청원생명축제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청
원생명쌀축제는 2003년에 문의문화재단지에서 개최되었

으며, 2004년부터 2006년 까지는 오창과학 산업단지에

서 청원생명쌀 유채꽃축제라는 이름으로 축제 테마를 

바꾸어 개최하였다. 청원생명쌀 유채꽃축제는 전국최대 

규모의 유채꽃밭을 조성하고 세계문화 빅 쇼, 생태체험

관 등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를 제공하여 방문객을 유치

하였으며, 청원생명쌀을 비롯한 청원군 지역특산물을 

판매 및 홍보하여 지역 홍보 효과를 유도하였다(Jeong, 
2006). 2007년에는 청원군의회가 청원지역과 쌀 홍보 효

과는 있지만 축제 경쟁력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로 유채꽃 씨앗 예산 6,4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축

제가 개최되지 못했다가 2008년에 푸른청원생명축제로 

탈바꿈하여 개최될 수 있었다. 2009년부터 청원생명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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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개최되었고,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이후인 현재

까지 지속적으로 개최되면서 유기농을 체험하며 친환경 

농축산물 등을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농촌지역축제

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나. 면담 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축제가 지역농가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Strauss와 Corbin(1988)의 근거이론 

방법에 근거한 이론적 표본축출을 사용하여 연구에 적

합한 대상자룰 유의표집 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충청북

도에 거주하며 청원생명축제 운영 참가 경험이 있는 농

촌 지역주민 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충북 도내의 관

공서를 통해 청원생명축제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13명
의 농업인들을 직접 만나 연구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동

의서를 받은 후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Table 1).

No. Gender Age Sales Item
1 Female 60 Rice Cake
2 Female 58 Chestnuts
3 Female 60 Rice Noodles
4 Female 54 Soybean Paste
5 Female 57 Bellflower
6 Male 58 Apple
7 Female 63 Red pepper
8 Female 61 Mushroom Soybean Paste
9 Male 62 Bellflower, Ginger
10 Male 54 Sweet Potato
11 Male 50 Sweet Potato
12 Male 65 Schisandra
13 Male 62 Rice

Table 1. General background of the interviewer

2. 연구절차

가. 질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면담 시간절약과 연구목적에 맞는 양

질의 응답을 얻기 위해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

다. 질문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축제가 참여 지

역농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Kim 
(2007), Jeong(2006), Cho et al.(2007), Lee et al.(2009), 
Sim et al.(2009), Cho(2013), Shin(2015) 등 선행연구자들

이 지역축제 방문객 대상으로 개발한 설문 변수를 참고

하여 일반적 사항, 사회적 효과, 경제적 효과, 심리적 효

과, 참여 만족도로 구분하였다(Table 2).

Division Contents Source

General

Local festival 
recognition Jeong(2006)

Shin(2015)Purpose of participating 
in other festivals

Social effect Role of local festival Lee et al.(2009)
Cho et al.(2007)

Economic 
effect

Local Economy and My 
Economic Impact

Kim(2007)
Lee et al.(2009)

Cho(2013)

Psycho- 
logical 
effect

Human and emotional 
impacts and information 

exchange
Cho(2013)

Participation 
satisfaction

Helpful programs
Jeong(2006)

Lee et al.(2009)
Sim et al.(2009)

Cho(2013)

Invitation to participate

Overall festival 
operating system

Improvement plan

Table 2. Questionnaire contents

나. 면담조사 및 자료수집

심층면담 전 예비연구를 통해 질문항목 타당성을 검

증하였으며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변화에 따라 

지역축제가 참여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목적에 적합한 연구 초점 변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정보들을 수집하여 분석 방향을 재설정하는 과

정을 반복 사용함으로서 이들로부터 나온 자료에서 더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탐색하면서 지속적인 비교의 과정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4개

월 동안 개별 면당을 실시하였다. 각 면담 시간은 1시
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일정과 장소

는 면담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면담 

장소는 면담 대상자의 집이나 조용한 커피숍(카페) 등 

면담 대상자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장소를 선정하였다. 
면담 방식은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참여자가 

자신의 입장. 의견, 생각, 감정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자는 내부자(insider)로
서 연구자의 경험이나 의견이 면담 대상자의 답변에 영

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연구자는 면담 도중 가능한 한 

감정이나 의견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 주의하였다. 면담 

자료는 현장 노트 , 연구 일기, 심층 면담 전사본 등을 

활용하여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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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연구자가 개별 심층면담으로 수집된 자

료를 모두 전사 작업하여 문서화 한 후 질적 연구 도구

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절차는 Strauss와 Corbin 
(1998)의 근거 이론을 바탕으로 개방코딩, 축 코딩 그리

고 선택 코딩의 절차에 따라 질적 연구 분석 프로그램

인 Nvivo™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Nvivo™의 분석기법

인 기술(Descriptive)과 주제(Topic), 분석(Analytic), 및 결

론(Conclusion) 등을 사용하여 각각의 연구 문제를 분석

하였다. 위계적으로 범주화된 노드를 통한 다양한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패라다임 모델을 도출하였다. 이는 기

존의 매뉴얼 분석과는 달리 자료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다(Edhlund, 2011). 또한 각 면담 자료들

에 대한 세부적 분석을 위해 코드 및 노드화를 통해 메

타범주화 할 때 자료 분석의 평가자간 신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3명의 농촌지역축제 전문가들과 동료검토 

통해 계속 토의를 하는 과정을 거쳤다.

IV. 결과 및 고찰
1. 개방 코딩

지역축제가 참여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청원생명축제 운영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조사 대

상자들과의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Nvivo
™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농촌지역축

제의 역할, 청원생명축제의 경제적 효과, 청원생명축제

의 비경제적 효과, 청원생명축제의 장·단점, 청원생명축

제의 운영시스템 평가,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청원생명축제의 개선방안 등의 범주화된 노드를 도출할 

수 있었다.
농촌지역축제의 역할이 지역 농산물 판매라는 응답 

빈도가 높았으며, 경제적 효과에서는 현장에서의 직거

래라는 응답 빈도가 높았다. 비경제적 효과는 사회적 

효과와 심리적ㆍ정서효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회적 

효과로는 정보교류 응답 빈도가 높았고, 심리적ㆍ정서

효과에서도 정서적 교류 응답 빈도가 높았다. 운영시스

템 평가에서는 입장권 판매, 축제 판매상품의 차별화, 
농산물 판매 참여 방법 개선 응답 빈도가 높았다. 판매

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에는 무대프로그램 응답 빈

도가 높았고, 장점으로는 매출증가와 단점은 주차문제 

응답 빈도가 높았다. 개선 방안으로는 입장권 활성과 

축제 장소의 접근성, 축제 판매 농산물의 품질 인증제 

도입 응답 빈도가 높았다.

2. 축 코딩(패러다임에 의한 범주 분석)

축 코딩은 원 자료인 인터뷰로부터 개방코딩을 통해 

얻어진 하위 항목들을 현상에 대해 정확하고 적합하도

록 재조합하는 과정으로 하위 항목들을 연결시키는 과

정이다. 축 코딩은 각 범주들을 속성과 차원에 따라 결

합하는 과정이다(Do, 2012). 축 코딩 과정을 통해 Table 
4와 같이 중심현상을 중심으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

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로 나누어 분

석하였다.
인과적 조건은 연구대상의 현상을 발생시키는 사건이

나 중심현상의 원인이 되는 조건이다. 본 연구의 인터

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과적 조건은 농촌지역축제의 

역할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은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

고 있는가(What’s going on here?)'에 대한 대답으로 연구

의 주요 주제나 현상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하며 패러

다임 모델의 중심현상으로 모든 범주들을 연결하는 역

할을 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중심현상

은 농산직거래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미치는 문제를 만들어 내는 특별한 조건으로 “작용/상
호작용이 취하는 특별한 일련의 조건이다”(Do, 2012). 
본 연구의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하고 구체적

인 조건인 ‘축 제의 개선 방안’과 ‘축제의 장점과 단점

‘으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속하는 구

조적 상황에서 ’작용/상호작용에 필요한 구조상의 조건

으로 특정한 전후관계 안에서 전략을 촉진시키거나 강

화시킨다‘(Do, 2012). 본 연구의 결과는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맥락적 조건 안에서 존재하는 현상에 대해 반응하는 것

으로 ‘특정하게 인지된 상황들 아래서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고, 실행하고, 거기에 대처하도록 고안된 전략들

이다’(Do, 2012). 본 연구는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으로 

‘축제의 전반적인 운영시스템’로 나타났다. 결과는 어떤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나 그 현상을 다루거나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작용/상호작용에 따른 결과들이

다’(Do, 2012).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효과 즉 ‘축제의 

경제적 효과’와 ‘축제의 비경제적 효과’로 나타났다.

3. 선택 코딩(핵심범주)

핵심범주의 생성과정은 축 코딩 분석과 비슷하지만 

축 코딩보다 좀 더 추상적인 수준에서 분석하는 과정이

다(Strauss & Corbin, 1998). 핵심범주는 개방 코딩으로부



김숙종․엄성준․황성기․이준설․리신호

농촌계획, 제23권 제1호, 201716

Division Category Property Dimension

Casual Condition The roles of local festival
Degree Much - Little

Continuity Persistent - 
Temporary

Core Phenomenon The sale of the local agricultural products
Degree Much - Little

Continuity Persistent - 
Temporary

Contextual 
Condition

The improvements for the local festival
Strength Strong - Weak

Continuity Persistent - 
Temporary

The strengths of the local festival Strength Strong - Weak

Intervening 
Condition The programs affecting sales during the local festival

Strength Strong - Weak

Continuity Persistent - 
Temporary

Action/Interaction The overall operation systems for the local festival
Strength Strong - Weak

Continuity Persistent - 
Temporary

Consequences The economic benefits of the local festival
Degree Much - Little

Continuity Persistent - 
Temporary

The non-economic benefits of the local festival Degree Much - Little

Table 4. Results of axial coding

Nodes Persons Frequency Nodes Persons Frequency
The roles of rural festival 13 28 The overall operation systems for the local festival 12 19

Local agricultural products sales 9 9 Ticket sales 2 2
Local promotion 8 8 Differentiation of festival sale products 2 2

Communication and connection between citizens and 
farmers 6 6 Improving method of agricultural product sales 

participation 2 2

Pride as a farmer 2 2 Festive place utilization plan 1 1
Cultural benefits 1 1 Permanent marketization 1 2

Provide opportunities for business ideas 1 1 How to operate sales 1 1
Activation of the region 1 1 Improving farmers' participation in festivals 1 1

The economic benefits of the local festival 13 14 Festival arrangement 1 1
Direct marketing in the field 11 11 Festival place 1 1

Publicity effect 2 2 Festive period 1 1
Post-direct deal 1 1 Paying credit card 1 1

The non-economic benefits of the local festival 13 32 The degree of interest of the local governor 1 1
 - Social effect 11 21 Differentiation of operating program by year 1 1

Information exchange 7 9 Festive hours 1 1
Network formation 3 3 Improve transportation system 1 1

New product development 2 2 The programs affecting sales during the local festival 13 16
Development of festival-type production system 2 2 Stage program 7 7
Stability for the agricultural consumption 1 1 Experience program 4 5

Marketing techniques for improving agricultural 
technology 1 1 Sales program 4 4

Feedback on products 1 1 The improvement 12 19
Sales marketing techniques 1 1 Ticket activation 3 3

Development of packaging technique 1 1 Access to the festival place 3 3

 - Psychological and emotional effects 9 11 Introduced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for festive sales 
agricultural products 3 3

Emotional exchange 7 7 Interests of local governors and officials 2 2
Forming a relationship 4 4 Enable feedback for festivals 2 2

The strengths of the local festival 4 8 Preparing measures in case of rain 1 1
 - Advantages 3 4 A plan for activating festival visitor 1 1

Increase in sales 2 2 Festival program improvement 1 1
Activation of direct marketing 1 1 Improvement of festival ground environment 1 1

Increase surplus agricultural products sales 1 1 Relocation of booths according to agricultural 
products 1 1

 - Disadvantages 2 4 Organic farming of festive sale agricultural 
products 1 1Parking problem 2 2

Arrangement of Facilities 1 2

Table 3. Results of open 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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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생성된 하위 개념과 범주들을 패러다임 모델과 연결

하여 이론을 형성하는 과정으로써 모든 범주들과 관련

성이 있어야 한다. 즉 생성된 하위 개념과 범주들을 논

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도출된 패러다임 모델을 설명하

는 과정이다. 특히 Strauss와 Corbin(1998)따르면, 핵심범

주 생성과정은 스토리 작성과정을 통해 패러다임 모델

을 보다 더 논리적으로 설명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핵심범주는 지역축제인 청원생명

축제에 참가한 농업인이 축제를 통해 얻는 효과로써 축

제의 경제, 사회, 심리적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청원생

명축제에 참가한 농업인들은 농촌지역축제의 역할에 대

한 기대를 가지고 축제기간동안 축제의 장점과 단점, 
개선 방안들을 경험하면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

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축제 관

계자들은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하

여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청원생

명축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들은 축제의 전반적

인 운영시스템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축제 현장에서 농

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청원생명

축제가 참여 농가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Category Property Dimension

The economic·social· 
psychological impacts of the 

local festival

Degree Much - Little

Continuity Persistent - 
Temporary

Table 5. Property and Dimension of Core Category

4. 지역축제의 참여농가 영향모델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에 기초한 축 코딩

의 결과(Table 4)를 바탕으로 Figure 2와 같은 청원생명

축제가 참여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패러다임 모델

을 도출할 수 있다.
청원생명축제 운영에 참가한 농가는 농촌지역축제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농촌지역축제는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지역을 홍보하며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소통의 장으로 보았다. 축제장소 변경, 축
제 판매 농산물 품질 인증제 등의 축제 개선방안과 심

리적 안정감 같은 축제의 장점과 주차시설 부족 등과 

같은 단점은 중심현상인 농산물 직거래에 영향을 줬다. 
또한, 유명연예인 초청과 지역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무

대 프로그램, 농산물 체험 학습장 등의 프로그램도 농

산물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 면담 대상자들은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축제 운영시스템의 보완점을 제시함으

로써 앞으로 보다 나은 지역축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축제에서의 직거래를 통한 매출 증가 

및 홍보효과와 축제 이후의 사후 직거래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함께 사회적, 심리적인 비경제적 효과도 있었다.

Figure 2. The paradigm model

본연구의 상황모형은 Strauss와 Corbin(1998)의 패러다

임 모델을 바탕으로 선택 코딩을 통한 핵심범주와 서술

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생성된 청원생명축제가 참여농가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 모델로서 Figure 3과 같다.
청원생명축제가 참여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황

모형에 따르면, 축제의 개선 방안, 축제의 장․단점, 판
매에 영향에 미치는 청원생명축제 프로그램 그리고 청

원생명축제의 전반적인 운영시스템의 평가 등의 요인들

이 매출, 홍보효과, 사후 직거래를 통해 농산물 직거래

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쳐 참여 농업인들의 삶에 경제

적․사회․심리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었다.

Figure 3. The conditional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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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청원생명축제를 대상으로, 축제 프로그

램 운영 참여 농가를 심층면담하고 질적연구방법 중 하

나인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Nvivo™를 활용하여 지역축제

가 참여 농가에 미치는 영향모델을 도출하였다.
청원생명축제가 지역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패러

다임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현상은 농산물 직거래로 

확인되었다. 참여 농업인들은 청원생명축제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통하여 매출 증가, 지역 홍보 및 사후 직거래 

활성화 등이 지역민의 경제적 이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핵심범주와 서술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생성된 이론 

모델인 청원생명축제가 참여 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황모형에서는 축제의 개선방안, 축제의 장점,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운영시스템 등이 농산물 직거

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확인되었다. 축제에 참가한 

농업인들은 축제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

회․심리적인 안정감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 농업인들은 청원생명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과 청원

생명축제의 주체자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있었다. 소비자

들과의 긍정적 관계형성은 청원생명축제에 참가한 농업

인들에게 함께하는 축제라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계

기가 되었다. 축제가 농업인들에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

으로서 청원생명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농업기술 개발, 
포장기법 개발, 축제시기에 맞춘 작부체계 개발 등 농업

인들이 판매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면담 대상자들은 청원생명축제의 부대시설 배치, 축제

장소, 축제기간, 카드결제 등 실제적인 운영시스템에 대

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축제장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친환경 청원생명축제 

슬로건에 알맞게 판매되는 모든 농산물의 품질 인증제 

도입과 유기농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어

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제 운영관계자의 관

심이 축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

역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축제와 농업인들에게 축

제정책사업계획의 입안과 예산지원, 다양한 판매 프로그

램 개발, 적극적인 판매ᆞ홍보에 대한 법적ᆞ행정적 지

원 등 전폭적인 정책적 지지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면담 대상자의 의견만으로 지

역축제인 청원생명축제가 참여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일

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면담 대상자들의 자

기 방어로 인해 본심을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면담 

대상자의 면담 내용이 청원생명축제 참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여 축제에 대한 악영향에 대해서는 소극적

인 태도를 보이고 장점으로 미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논문(도서, 작품)은 2015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

구지원사업의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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