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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direction for a process of change of the Community Space of Apartment Complex 

in national capital. Before looking at the change of Community Space of Apartment Complex, the study has been made of the 

chronological change in the policy of the house and the kind of Community Space since the 1960's. The method of this study is 

analyzing the existing study and the case study that is systematized present situation of each Community Space. The following 

are found out from this study, the policy of house in Korea has been developed to suitable direction, Community Space of the 

Apartment has been varied for the living environment in quality. 

키워드 : 공동생활공간의 변화, 아 트단지, 시 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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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목

아 트단지는 우리나라의 표 인 주거유형으로서 단

순히 주택의 집합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개

체들이 모여 사회생활을 하고 공동생활을 하는 생활의 집

합체이다. 한 의 아 트는 이미 모여 사는 삶이 일

반화되어, 개별 주호 단 의 독립된 생활이 보장되는 동시

에 원만한 공동생활을 지원하는 아 트단지의 계획을 요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충족하기 하여 아 트단지 공

동생활공간은 거주자 생활환경의 질  개선과 서로간의 

커뮤니티가 가능한 연결 공간으로서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공동생활공간은 시 별 사회환경과 

주거문화, 주거환경 수 의 향상을 통하여 끈임없이 변화

하고 있으며, 거주민의 생활여건과 요구에 따라 다양한 수

요를 수용하기 하여 공동생활공간 계획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생활공간과 련된 기존의 선

행연구는 거주민의 공동생활공간의 요구도 악1), 공동생

활공간의 이용실태 분석2), 주거동과 공동생활공간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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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민의 공동생활공간의 요구도 악 연구 : 강혜경 외

(2002), 김미희 외(1997), 서수정 외(2004), 신연섭 외(2006), 조성

희 외(2001), 지석원 외(2005)

2) 공동생활공간의 이용실태 분석 : 강승수 외(1998), 강순주

(2001), 백혜선(2002), 원신희(2000), 최혜숙 외(1999)

성에 한 분석3)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능 , 산술

인 분석 자료를 토 로 공동생활공간의 합리 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시 별 아 트단

지의 공동생활공간을 상으로 주거정책에 따른 변화요인

을 살펴보았으며, 시설 황분석을 통하여 시 별 변천과정

을 체계 으로 정리하 다. 이는 시 별 아 트단지 공동

생활공간의 경향을 이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앞으로 개발 

계획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상된다.

2. 연구방법  내용

본 연구에서는 시 별 아 트단지 공동생활공간의 변화

과정을 연구하기 하여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

다. 문헌연구는 우리나라 주거정책에 따른 공동생활공간의 

변화요인을 고찰하는 것이며, 사례연구는 시 별 아 트단

지 공동생활공간의 비율과 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사례연구 상은 <그림1>과 같이 시 별 이미지를 표

하고 주요 주거정책의 향을 받은 25개 수도권 아 트단

지를 선정하 다. 단지의 규모는 1개 리사무소가 리하

는 아 트단지로 한정하 으며, 황조사는 각 상지를 

직  방문하여, 리사무소 직원과의 면담과 공동생활공간

의 답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황분석방법은 연구 상 

아 트단지 공동생활공간의 시설종류를 악하여 시 별 

공동생활공간의 비율로 분석하 으며, 시설 황을 토 로 

시 별 공동생활공간을 유형화하 다.

3) 주거동과 공동생활공간의 계성에 한 분석 : 김학균 외

(2001), 손세 (1996)



<그림1> 연구조사 아 트단지 상지 

3.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공동생활공간이란 용어는 다양한 

4)에서 해석이 가능하지만 근린생활 에서 공동생

활공간을 정의하고자 한다. 한 공동생활공간은 기존의 

이웃간의 교류확 를 의도하여 계획된 내, 외부의 부 시

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공동생활의 행 를 

담지 않는 경비실과 설비시설, 리목 의 생활편의시설은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생활공간의 

구성요소를 다음 <표1>과 같이 재구성하 다.

<표1>은 공동생활과 련한 법규5)에 명시된 부 복리

시설의 종류를 참고하 으며, 거주자 생활행  내용의 특

성에 따라 조경시설, 매개시설, 리시설, 사회복지시설, 

여가활동시설, 객시설로 분류 하 다. 

분 류 기 구 성  요 소

부

시

설

조경시설
공원, 장, 수경시설, 조형시설, 산책로, 옥상정

원, 실외정원, 휴게실, 실내정원

매개시설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로비

리시설
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 입주자지원센터), 우편

물보 실, 택배보 실, 앙감시실, 공동창고

복

리

시

설

공공시설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출소(치안센터), 소방

서(119안 센터), 열병합 발 소

사회

복지

시설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어린이놀이터, 사회

복지 , 유치원, 노인정, 공동식당, 공동세탁실, 

탁아소, 입주자 표회의실, 부녀회의실, 탁아소, 

어린이집, 유아놀이방

여가

활동

시설

야외 공연장, 테니스장, 소운동장(농구장, 축구장, 

골 장, 게이트볼, 베드민턴장), 야외수 장, 휘트

니스센터(헬스장), 주민취미실, 종교시설, 갤러리, 

실내수 장, 실내체육 , 실내골 장, 독서실(청소

년 공부방), 도서 (마을문고), 문화센터, 연회장, 

귀빈실, 촬 장, 실내공연장, 당구장, 문화회

객시설 다목 실, 공동화실, 게스트룸(방문객숙소)

<표1> 공동생활공간의 구성요소

4) 박 재 외 1명(1999), 한국 집합주택계획에 있어서 주거동 배

치방식에 의한 공동생활공간 계획개념의 개과정, 한건축학회 

계획계 15권 12호, p.182

공동생활공간의 정의 - 1. 근린생활의  : 주민이 공동의식을 

가지고 이용하는 공간  시설, 2. 유지 리의  : 어떤 지역

집단이 자주 으로 정비하는 공간, 시설, 경 , 3. 사회자본의 

 : 사유물과 공유물의 성격이 복합된 공간 시설재, 4. 주호환경

의  : 공동으로 만든 것에 의해 각호가 자연 환경의 은혜를 

보다 쉽게 얻는 것이 가능한 공간 장치

5) 1991.1.15에 제정된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 제2조에서는 

부 복리시설의 용어와 종류를 정의하고 있다.

Ⅱ. 아 트단지 공동생활공간 변화과정

1. 주거정책의 변천과 공동생활공간의 변화

1) 산업화와 아 트단지 개발

1960년 는 정부의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1962)과 

함께 강력한 산업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도심의 

인구가 증하면서 주택공  확충의 필요성이 증가하 으

며, 정부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종 의 한주택

단의 기능을 강화한 한주택공사(1962)를 설립하 다. 

지방자치단체와 한주택공사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자

을 이용하여 공 주택을 건설 공 하기 시작하 으며, 

최 의 단지식 형태를 갖춘 마포아 트를 개발하 다. 아

트단지 공동생활공간은 주거의 양 인 공 을 통하여 

주택난을 해소하려는 정책  목표 때문에 공동거주에 필

수 인 주차시설과 조경시설을 주로 개발하 으며, 주민

의 생활과 연계된 복리시설의 개발은 미흡하 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규모아 트단지 개발에 따른 생활권 형성

1970년 는 세계경제 호황과 정부의 화학공업 육성정

책에 의하여 서울을 심으로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되

었으며, 이에 따라 도심의 인구집 상은 심화되었다. 정

부는 도심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2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하 으며, 주택의 양 인 확보를 하

여 규모 아 트단지를 개발하고 민간건설업체를 지원하

다. 1970년  아 트단지는 규모가 형화 되어감에 따

라 주민들의 편리한 주거생활과 여가생활을 하여 공공

시설, 사회복지시설, 여가활동시설이 단지 심에 치하

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단지 체는 하나의 생활권 형

성이 가능해졌다.

3) 상설계를 통한 새로운 실험

1980년 는 과거의 효율과 경제성을 우선 인 계획원리

로 생각하는 행이 반복 으로 진행되면서 아 트단지개

발에 한 문제 이 지 6)되기 시작하 다. 반 인 주

택공 의 부진 속에서 정부의 무리한 주택건설 확충정책

은 발주량의 증 와 사업원가 감이라는 일반 인 목표

에 매몰되었으며, 부동산 가치가 높은 형 규모의 아

트 단지 개발에 치 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분의 아 트

단지는 일자형의 주거동 배치와 법규에 명시된 공동생활

공간을 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몇몇 아 트단지 개발

6) 강부성외 6명(1999), 한국공동주택의 역사, 세진사, p.56



사업에서는 기존의 획일 인 주거배치를 피하고, 주거환경 

의 질  개선을 하여 상설계를 시행하 다. 특히 86년 

서울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 유치에 따라 선수 아

트 단지에 이웃과 커뮤니티가 가능한 새로운 부 시설을 

개발하 으며, 종래의 아 트단지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발계획과 조형성을 구 함으로써 아 트단지 개발의 발

에 분기 을 제공하게 되었다.

4) 주택시장의 확 와 주거환경의 질  개선

1990년 는 수도권 5개 지역 신도시 개발과 함께 아

트단지 건설량이 증하고, 민간부문의 주택건설능력이 성

장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규모는 확 되고 양 인 부족은 

해소되어가는 시기7)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주거정책의 

목표는 주택의 공  측면에서 질  개선으로 환되고 있

는 추세이다. 

1990년  아 트단지는 주거환경의 질  개선을 하여 

획일 인 배치 평면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평면이 등

장하 으며, 주민들의 주거서비스를 한 복리시설의 다양

화가 이루어졌다.

5) 주거수 의 향상과 교육, 문화시설의 발달

2000년 는 주택보 률이 확 와 경제여건의 향상으로 

인하여 기존 아 트단지의 효율  유지  리에 을 

두기 시작8)하 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의 확 보다는 재

고주택의 수  향상을 하여 리모델링에 한 기 이 마

련되었으며, 최 주거기 9)이 법제화 되었다. 

한 2000년 이후에 개발된 아 트단지는 주민의 생활

향상을 하여 주민취미실, 갤러리, 연회장, 실내공연장, 

다목 실, 공동화실 등이 등장하 으며, 사회생활과 련

된 교육, 문화 서비스를 통하여 주민의 공동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 시 별 공동생활공간의 시설변화

1) 시 별 공동생활공간의 구성 비율

황조사결과 시 별 공동생활공간의 부 시설과 복리

시설의 구성 비율10)은 <표2>와 같다. 1960년 에 개발된 

아 트단지 공동생활공간은 부 시설과 복리시설이 

45.44%, 54.55%로서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림

2>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은 36.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970년 는 여가활동시설의 등장과 함께 

복리시설의 구성 비율이 71.6%로 격히 증가하고 있으  

7) 연도별 국 주택보 률(2002), 건설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1990년의 주택보 률은 72.4%이고 2000년은 96.2%이다. 따라서 

1990년 는 가장 많은 아 트단지가 개발됨에 따라 주택시장의 

규모는 확 되고, 주택부족문제는 해소되어가는 시기라 추정할 

수 있다.

8) 주거학연구회(2005), 넓게 보는 주거학, 교문사, p.217

9) 이성재(2007), 최 주거기 미달가구 요인의 특성 연구에 따르

면, 최 주거기 은 2003년 11월 주택법 개정과 함께 법제화되었

으며, 쾌 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하기 하여 가구구성별 최

소주거면 , 필수 인 설비의 기 , 주택의 구조·성능  환경기

 등으로 구분하 다. 

10) 본 연구에서 공동생활공간의 비율은 조사 상 아 트단지의 

공동생활시설의 시설종류를 토 로 분석되어진 자료이다.

구 분

시 별  황

비 율1960

년

1970

년

198 0

년

1990

년

2000

년

부 시설(%) 45.45 28.4 36.47 38.54 51.22 40.02

복리시설(%) 54.55 71.6 63.53 61.46 48.78 59.98

<표2> 시 별 부 시설과 복리시설의 구성비율

며, 상 으로 부 시설 종류의 개수는 변화11)가 다. 

그러나 1980년 이후는 조경시설의 발달로 인하여 부 시

설의 구성 비율이 꾸 히 높아지기 시작하 으며, 2000년

는 객시설의 등장과 리시설의 다양화와 함께 공동

생활공간을 구성하는 부 시설과 복리시설의 비율이 

51.22%, 48.78%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시 별 아

트단지 공동생활공간의 시설 종류는 계속 으로 증가12)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시설유형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2> 시 별 공동생활공간의 구성비율

2) 시 별 공동생활공간의 시설 유형

시 별 공동생활공간의 시설 종류는 <그림3>과 같이 

총 53개이다. 1960년  창기 아 트단지 공동생활시설은 

실외공원과 지상주차장, 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1969년 근린주구론을 도입한 한강공무원

아 트가 개발되면서 아 트단지 내에 동사무소, 출소, 

학교시설이 본격 으로 등장하기 시작하 다. 1970년 는 

여가시간의 활용과 취미생활을 하여 종교시설, 문화시

설, 스포츠시설이 등장 하 으며, 1980년 는 지하주차장

의 개발과 함께 지상의 옥외공간은 조형시설, 장, 산책

로, 수경시설로 변화하 다. 한 상계동 주공4단지 아

트는 최 로 주동 내에 실내정원을 계획하여 유아놀이터

와 휴게공간으로 사용하 다. 1990년 는 거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아 트단지 내에 종합사회복지 을 건설하여 사

회생활과 련한 교육, 보건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

으며, 주민들의 편의를 하여 은행자동화코 와 세탁편의 

11) 황조사결과 1960년 에 개발된 1개 아 트단지 공동생활공

간의 부 시설 종류는 2.5개, 1970년 의 부 시설 종류는 3.5개

이다.

12) 황조사결과 1960년 에 개발된 1개 아 트단지 공동생활공

간의 시설 수는 5.2개이며, 2000년 는 20.5개이다.



<그림3> 시 별 공동생활공간의 시설 유형

실이 마련되었다. 2000년 는 주상복합아 트를 심으로

다목 실, 게스트룸, 공동화실과 같은 방문객들을 한 

객시설이 등장하기 시작하 으며, 우편물보 실과 택배보

실과 같은 리시설이 추가 으로 개발되었다.

Ⅲ. 결론  제언

이상의 연구목 과 방법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아 트

단지 공동생활공간은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등장한 

마포 아 트단지를 시 으로 발달하 다. 둘째, 복리시설

의 발달은 1970년  규모 아 트단지 개발과 함께 진행

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과 여가활동시설의 다양화는 개인

생활 역을 확장시키고 거주민의 편리한 주거생활과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셋째, 상설계를 통한 

아 트단지 개발은 획일 인 아 트단지 개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공동생활공간을 탄생시켰으며, 부 시설간

의 상호 유기  연결을 통하여 이웃간의 교류를 유도하

다. 넷째, 수도권 아 트단지 주택보 률의 확 와 경제여

건의 향상은 주거환경의 질  개선을 가져왔으며, 리시

설, 사회복지시설, 객시설의 다양화는 거주민의 주거복

지실 을 가능하게 하 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은 사회  요구와 시

 상황에 합한 방향으로 발 하 으며, 공동생활공간의 

종류와 시설 수는 주거환경의 질  향상을 하여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시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동생활공간의 

다양한 특성에 하여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지지 못하

으며, 한 사례선정에 있어 정확하고 구체 인 자료수집

이 어려웠던 계로 보편 이고 포 인 연구가 이루어

지지 못하 다. 그러나 시 별 아 트단지를 상으로 한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공동생활공간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아 트단지 공동생활

공간의 연구를 한 근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상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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