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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er movement i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the acquired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space contexts. A reasonable circulation plan affects the spatial usage, space revitalization, and activity satisfaction, and

is ultimately a means to increase spatial usefulness. On the other hand, a disorderly circulation system causes negative

experiences due to difficulties in wayfinding. This research identified the importance of a pedestrian circulation system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patial configuration index and pedestrian movement, and visitors' movement in the

leisure space by using Space Syntax. The research area, Ouam-ri, where numerous guests visit this designated folk village,

is a typical case in which a settlement space is used as a leisure space.

There was a great deal of risk that visitors would get lost while wandering through the space. Also, it is difficult

to induce visitors to tour economically even though the pedestrian circulation configuration of Ouam-ri forms the natural

moving line because of its typical tree structure. Additionally adjusting and to supplementing the pedestrian system is required

in order for the traditional village, a settlement space, to be used as a leisur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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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여가공간에서의 경험은 이용객들이 움직이는 동안 직 이고 연속 인 시각 을 통해 형성된다. 이용객의

움직임은 획득하는 지식과 정보의 양을 결정하는 요한 인자이다. 따라서이용객의움직임을고려한보행동선은 시설이

용을용이하게하여쾌 하고활력 인공간을조성하는필수 인요소이다. 합리 인동선계획은공간의이용 활성화,

만족도에 향을 주고, 궁극 으로 공간의 이용가치를 증 시키는 수단이고, 무질서한 동선체계는 길찾기(wayf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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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정 경험을 유발한다.

본 연구는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활용하여 여가공간의 공간구조 지표와 보행량의 상 계, 방문객의 움직임

등 보행동선 체계를 분석하 다. 연구 상지인 외암마을은 민속마을로 지정되어 많은 람객이 방문하는 통마을로

정주공간이 여가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표 사례이다. 연구 결과, 외암마을의 보행동선 구조는 형 인 트리(tree)구

조를지니고있어자연스러운동선을형성하고있지만, 여가공간의측면에서는공간의인지도가낮아방문객들이공간체험

시 길을 잃을 험이 많고, 경제 인 람을 유도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주공간인

통마을이 여가공간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는 추가 으로 보행체계의 조정과 보충이 필요하다. 한, 공간구문론은

다른 유형의 여가공간에서 공간구조 보행체계 분석에 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공간구조, 동선체계, 정주공간, 트리(tree)구조, 길찾기

Ⅰ. 서론

보행은자신이주체로하는이동이며, 환경과직 으로반

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행동선은 길을 걷는 것과 같은

단순히 통로(route)의 기능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수용하

는오 스페이스의 기능도담당한다. 따라서 보행동선은 동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통로로서의 독자성을나타내야 하고, 한

그것이 쉽게 식별되어야하며, 그에연속성과 방향성이주어져

야 한다(이규목, 1987). Passini(1984)에 따르면 움직임(流動)

이란 환경을 지각, 인지하고 여기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한 단과정을 반복하는 의사결정의 반복이라고 하 다(김지

은, 2003).

여가공간에서의 경험은 이용객들이 설계된 환경을 통하여

움직이는 동안 직 이고 연속 인 시각 을 통해 형성

된다는 논리 구조를가지고있다. 이용객의 움직임은이용객

이 획득하는 지식과 정보의 양을 결정하는 요한 인자이다.

따라서, 이용객의 움직임을 고려한 보행동선은 시설이용을 용

이하게 하여 쾌 하고 활력 인 공간을 조성하는 필수 인 요

소이다. 동선체계에 따라 이용자의 만족도, 공간 이용 빈도에

향을미친다(Berg and Medrich, 1980). 합리 인동선계획은

공간의 이용 활성화, 만족도에 향을 주고(이규인, 1996),

계획가의 의도를 효과 으로 달하는 훌륭한 수단이며, 동시

에 궁극 으로 공간의 이용가치를 증 시키는 수단이 된다.

한, 무질서한 동선체계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길찾기

(wayfinding)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정 경험을 유발한다는

많은 보고가 있다(유신 , 1996).

Lynch(1960)는 공간에서 길을 잃는 경험의 문제 은 단순

히 지형상의 불명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재앙으로

작용한다고주장하 다. 더 나아가 무질서한동선은 시설의이

용률 하나 긴 상황 피와 련된 측면과 연계된다(Wer-

ner, 1984).

기존연구에서 공간에서 인간의 이동패턴에 향을 미치는

요한인자로서사인, 안내도, 랜드마크등의개별 환경요소

와 공간의 구성요소인 공간구조를 지 하고 있으나, 환경요소

가 이동패턴을 근본 으로 보완해 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최윤경과 민병호, 1998). 그리고 Passini(1984)는 인간의

이동패턴에 근본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은 공간구조라고 주

장하 으나, 환경요소에 한 연구에비해공간구조에 한 연

구는 상 으로 미흡한 편이며, 구체 인 분석의 를 찾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가 여가공간에서 질 으로 가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게 하기 해 여가공간의 동선과 공간의 사

용패턴이 일치해야 한다는 제하에 보행동선 체계를 분석하

기 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정주공간인 통마을이 여가

공간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의 보행체계 특성을 논의하기

한 것이다. 본 연구는 보행동선체계를 정량 이고 객 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활용하여 외암마을의 보행동선 체계를 분석하고,

보행동선 계획 리의 지침을 도출하는데 목 이 있다.

Ⅱ. 이론 배경

1. 보행동선과 공간구조

동선(circulation)의 사 의미는 ‘순환’, ‘구체 인 물건이

나 사람들의 동태를 나타내는 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하

나의 공간에 한 문제가 아니라 각각 련된 공간들 간의 순

환체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보행은 자신이 주체로 이동

하며, 환경과직 으로반응하는특징을가지고있다. 다양한

경 과 풍부하고 시각 인 연속감을 부여하는 보행동선은 보

행자들이 보행을 효과 인 즐거움으로 인식하게 한다.

한, 보행동선은차량동선과같이정해진궤도가있는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과 같이 물리 항이 은 코스를 따라 가

게 되며, 최단거리를 선택하는 특성이 있다. 계획가의 유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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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보행동선이 설정되었더라도 최단거리를 선택하는 보행자

의 속성 때문에 계획되지 않은 새로운 동선이 생겨날 수 있다.

그 결과 공간에서 유동(流動)에 혼잡을 가져오고 공간에 한

만족도는 감소한다.

Downs와 Stea(1973)는 일상공간에서공간의 상 치와

일상의 정보를 개인 으로 습득하고 분류하여 이를 장하고

기억해 내는 과정을 공간인식(spatial cognition)이라고 하 다.

이러한 공간을 인식하는 과정의 최종 결과물이 인지도(cogni-

tive map)이다. 이와 반 로 공간형태학에서는 공간구조가 인

간의 공간체험을 결정하는 요한 인자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Hillier, 1996).

Hillier et al.(1992)은 공간구조를공간 이용을결정하는 요

한 인자로 설명하 다. 김 욱(2000)은 공간구조와 공간인식의

상호 련성을밝히고, 공간인지도를나타내는스 치도는랜드

마크나 건물의 용도에 의해 좌우되기 보다는 공간구조에 의해

많은부분이결정된다고주장하 다. 한, 윤용우(2005)는공간

인지도가정량화되지못하고주로서술 차원의기술에의존하

여왔음을강조하고, 인간의공간체험에 한연구는공간구조와

공간인식의상호 화속에서연구가진행되어야한다고하 다.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모두 여가공간이라고 지칭

할수 있다. 여가공간은여가활동의 체 인 범 를결정하는

인자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이용자의 여가활동을 유도하고 여

가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자치를 지닌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공간의본질은 ‘놀이’라는행 를담는장소이므로, 상징성

으로 표되는 환상성, 즐거움, 행복감, 가상 실에서의 몰아,

세 의 선호에 맞는 쾌 함, 향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있

다(이 구, 1998). 한, 여가활동은 시간 배경을 가지고 개

개인이 일상 이고 규범 인 생활공간을 떠나 자유로운 여가

공간에서 즐거움과 만족감 획득을 한 인간욕구에 응하는

행 (Gold, 1980)라는 심리 요소를 가지고 있다.

여가공간은 ‘탈일상성’, ‘환상 ’인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기

본 으로 인간의 활동을 수용하므로 명료성
1)
과 식별성

2)
이 높

은공간으로조성하여공간의질을높여공간의활력을증진시

켜 주어야 한다. ‘여가’라는 추상 인 개념을 공간에 수용하고

그 주제를 분명하게 달하기 해서는 이용객의 흐름(流動)

에 어울리는 명쾌한 물리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2. 공간구문론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은 공간구조를 분석하여 각 공간

의 요도를 정량 으로 제시하는 이론이자 이를 토 로 개발

된일련의컴퓨터 로그램을칭한다(Hillier and Hanson, 1984;

김 욱, 2000).

공간구문론에서 공간의 계는 두 공간 사이나 체 공간체

계 내의 연결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것을 공간구조라고

표 하고, 공간구문론에서 요한 개념이 된다. 공간구조는 사

회문화 향에 따라 형성되고, 형성된 공간은 인간의 사회

커뮤니 이션의 정도에 향을 미친다. Hillier(1984; 1996)는

이를 공간구조가 지닌 사회 속성이라고 정의하고, 공간구조

가 사람들의 공간이용 패턴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 인 인자

(natural movement)이고, 기존의이론에서 주장해오던랜드마

크나 이정표, 기타 공간의 물리 상태 등은 부차 요소라는

사실을 입증하 다. 한, 도시에서의 인간의 공간이용 행태는

공간구조가 제공하는 기회와 제약요소를 최 화(movement

economy)하게 된다고 하 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공간구문론이 처음으로 소개(김승

재, 1988)된 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이후도시공간구조에

한 분석(권 환, 2001; 임 식과 김 욱, 2003; 신행우, 2003),

공동주택단지의 공간구조 분석(이규인, 1993; 이규인과 이

노, 1993; 김찬주, 2002), 아 트 단지의공간구조와 범죄(최윤

경과민병호, 1998), 주거단지동선체계유형․ 안의평가(이규

인, 1996), 지하공간에서의 공간구조와 길찾기(최재필과 이기

완, 2002; 안은희와 강석진, 2002), 학캠퍼스 소로특성 분석

(박인환 등, 2007)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주형 역사환경인 통마을이 민속마을이라는

문화재로 보존되고, 통 문화유산이 여가공간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의보행동선 체계의문제를논의하기 한 것이다. 양

승정과박용환(2005), 장동국과박강철(2000) 등은공간구문론

을 이용하여 통마을의 공간구조를 논의하고 있으나 본 연구

는 여가공간의 에서 통마을의 공간구조 보행특성을

논의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보행동선 체계 분

석은 통마을 람객의 보행을 논의하는 것으로 통 정주공

간이 아닌 통마을의 여가공간화에 따른 공간구조 보행동

선 체계를 분석하기 한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상지 공간구문론 모델 구축

본 연구는 공간구문론을 활용하여 여가공간의 보행동선 구

조를 분석함으로써 여가공간의 계획설계에서 공간구조 근

을 도모하기 한 것이다. 본 연구는 통마을로 많은 객

이이용하고있는외암(外巖)마을을연구 상지로 선정하 다.

외암마을은 보행동선 내 차량진입 제한 등으로 보행 흡인력이

다른 용도에 의해 훼손되지 않는다는 에서 보행동선 분석에

합하고, 통마을의여가공간화과정의보행체계분석이라는

연구의 배경과 목 에 합한 사례 상지이다.

외암마을은 충청남도 아산군 송악면 외암리에 치한 통

마을로 조선시 상류․ 류․서민가옥이 함께 남아 있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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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가 2000년에 국가지정 요 민속자료(제236호)로 지정

되었다. 외암마을에는 재 65세 19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많은 객(197,207명)이 방문하고 있는 통 문화유산이다

(2007년 기 ). 특히, 최근에는 외암마을 보존 원회를 심으

로 외암마을 체험 로그램(민속 농 체험)을 제공하는 등

정주공간이 유산 여가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표

사례이다.

공간구문론을활용하여 공간구조를 분석하기 해서는 분석

상 공간의 오 스페이스 체계를 바탕으로 자료를 입력하게

된다. 이를 축선도(axial maps)라 하며, 축선도는 건물 내부

혹은 공간에서의 가시성(visibility)과 근성(accessibility)을

토 로 분석 상 건물 혹은 지역의 모든 공간을 포함하는 직

선들로 이루어진다. 축선도가 완성되면 공간구조 특성을 공간

구문론 로그램인 엑스맨(Axman)을 활용하여 계산한다. 통

합성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각 축선은 네트워크에서 노드

(node)가 되고, 축선의 교차 은 링크(link)가 된다. 네트워크

가구성되면네트워크의속성을계산하고 통계 방법을사용

하여 분석 상 지역의 체 특성 혹은 공간별, 지역별 부분

인 속성과 체지역과 부분지역간의 상호 련성 등을 분석

하게 된다.

2. 공간구조 분석 방법

모델링의범 는연구 상지를 심으로반경 500m 내의공

간구조를 분석범 로 하며 1:1000의 수치지도를 사용하여 가

시성과 근성에근거하여축선도를작성하 다. 연구 상지의

범 는 1km반경, 보행거리로 10분 이내에도달할수있는지

역까지 선정하 다. 실제 상지보다큰 반경까지고려하는이

유는 상지의 경계부분까지만 분석할 경우 외부 단 공간들

이 주변 단 공간과의 연결이 끊어짐으로써 생기는 문제(edge

effect) 때문이다.

엑스맨 로그램으로 계산된 결과로 나타나는 축선도는 각

각의선이무지개스펙트럼의색으로 표 되며, 여기서분석되

는국부 통합도는 근성을나타내는 지표이다. 엑스맨 로그

램 결과에서 나타나는 축선도의 색이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보

행 근성이 높고, 주황색, 노란색, 록색 등을 거쳐 보라색에

가까울수록 보행 근성이 낮다.

3. 보행 찰조사

연구 상지의 보행특성을 악하고, 보행량 변화와 보행루

트변화분석을 한보행량조사방법은 상지를 심으로반

경 1km 내의 보행 통행량을 측하 다. 보행자 통행량 조사

는외암마을에서통행이이루어지는모든도로를 조사하고, 공

간구문론모델에필요한 25개의 요도로에 찰지 (gate)을

선정하여 통행량 조사를 실시하 다. 통행량 조사는 보행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상되는 주말(토요일)인 2006년 9월 9, 10,

17, 18일, 찰시간 는 11:00～13:00, 14:00～16:00에 조사하

으며, 각 시간 별로 각 지 에서 5분간 찰하 다. 찰방

법은 찰지 의 도로에 찰자가 가상의 선을 심으로 그곳

을 통과하는인원수를체크하는 방식으로하 으며, 다만 찰

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통과는

한번만 용하 다.

Ⅳ. 결과 고찰

1. 공간구조 지표

1) 체 국부 통합도

공간구문론에 의해 외암마을의 공간구조를 분석한 결과, 외

암마을은 152개의 축선으로 형성되어 있고, 주요 지 의 통합

도 등의 공간구문 지표는 표 1, 2와 같다. 일반 으로 공간 통

합도가 1이상이면 근성이 높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김

욱, 2000), 외암마을의 평균 통합도는 0.67로 나타나 상

으로 공간이 체계 이지 못하고 복잡하며 격리된 상을 보이

는것을알수있다. 이는외암마을이계획에의해조성된마을

이아닌 ‘자연발생 마을’로서마을의 계가 심에서방사형

표 1. 외암마을 체 공간구조 지표 평균값

구분 체 통합도 국부 통합도 연결도 통제도 깊이

평균 0.660 1.664 2.868 1 9

표 2. 주요 람지 의 공간구조 지표

주요 지
체

통합도

국부

통합도
연결도 통제도 깊이

보행량

로그값

교수 (13) 0.807 2.601 5 2.476 7 2.708

마을 입구(1) 0.896 3.226 7 2.733 4 3.135

매표소(25) 0.775 4.500 11 3.209 2 4.200

민속 (7) 0.590 3.468 7 3.700 5 3.13

체험 0.628 1.723 3 1.083 7 2.756

건재고택(11) 0.818 2.661 5 2.226 5 2.48

주막 입구(19) 0.821 2.273 4 1.333 10 1.981

마을안길 0.929 2.524 4 0.785 5 2.683

참 (23) 0.758 2.200 4 1.250 6 3.258

연자방아(21) 0.757 1.379 2 0.583 9 2.183

축사 길 0.695 3.362 7 2.25 13 2.327

공터 0.923 2.312 4 1.059 6 2.420

느티나무(10) 0.914 3.226 7 2.783 6 3.341

송화 (14) 0.784 2.200 4 1.333 9 1.909

외암사당(15) 0.467 0.210 1 0.500 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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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체통합도
범례: 01. 주차장, 02. 안동권씨 정려, 03. 솟 , 신도비,04. 물 방아,

05. 정자, 06. 소나무숲, 07. 외암민속 , 08. 감찰 ,
09. 신창 , 10. 느티나무, 11. 건재고택, 12. 디딜방아,
13. 교수 , 14. 송화 , 15. 외암사당, 16. 참 큰 ,
17. 느티나무, 18. 사슴목장, 19. 주막 , 20. 정자,
21. 연자방아, 22. 참 작은 , 23. 참 , 24. 화장실,
25. 안내소, 26. 화장실

으로 퍼져 나가는 형태로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체 통합도가 가장 높은 곳은 마을의 심인 마을안길로 체

통합도는 0.929로 나타났고, 마을의 종가 주택인 건재고택은

0.818로나타났다. 그밖에도마을의주요 람지 인양반주택

의 체 통합도는 0.8 이상으로 높은 값을 보 다. 특정지역의

통합도가크다는것은그지역의공간들이서로통합되어있다

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유교 인 통과 풍수지리에 의해서

형성된 통마을에서는 그 마을의 종가 주거가 다른 문화권

의종교 인모임의의식과같은기능을주거내에서 신하

기때문으로 단된다. 보행공간 주변을 심으로 근성을나

타내는 국부통합도의 평균값은 1.67로 낮은수치를보여 마을

내부의 각 부분의 근성은 낮다고 단된다. 마을 입구의 국

부 통합도가 4.56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외

암마을의진입이교각이라는 이공간으로기능하기때문이다.

2) 연결도

연결도는 특정 보행공간이 다른 보행공간과의 연결된 계수

의합으로해당보행공간이다른보행공간과많이연결되어있

다는것은다른지역으로의이동이상 으로많은계기가된

다. 그림 3에 표 된 것과 같이 매표소가 11로 가장 높은 값을

지니며, 마을 입구, 축사 길, 느티나무는 연결도가 7로 나타

났다. 이곳은공동이용시설이 치한곳으로, 연결성이높은보

행공간은 근기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3) 통제도

통제도가가장 높은 람지 은 민속 으로 3.7이며, 매표소

는 3.209 다. 통제도가높은보행공간은주변공간들에의해많

은 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보행공간보다

많은 통행인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자연 으로 감시의 기회

그림 2. 국부 통합도

범례: 그림 1 범례 참조

그림 3. 연결도
범례: 그림 1 범례 참조

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공간구조 지표와 보행량의 상 계

1) 보행량 분석

보행량은총 25개의지 에서 찰하 으며, 일일평균보행

량은 1,210명으로나타났다. 주요지 의첨두시간보행량은외

암마을 출입구가 319명으로 가장 많으며, 민속 과 진입로는

92명으로 높은 보행량을 나타냈고, 마을의 심부에서 깊숙한

곳, 외곽부는 13명으로매우낮았는데, 체보행량에서도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가장 높은 보행량을 보이는 시간 는 15:00∼16:00으로 조

사되었는데, 이는단체 여행일정이이시간에집 하기 때

문에 나타나는 상으로 단된다. 오 방문객은 외암마을로

부터 근 한 지역에 거주하는 방문객이거나 개별 객인 경

우가많았고, 오후방문객은단체 객이주류를이루었다.

한, 오 통행량은 오후 통행량보다 체로 고른 분포를 나타

냈다. 이는 체 으로 짧고 정해진 시간에 람을 마쳐야 하

는 단체방문객의 특성상 개별방문객보다 주요 람지 에서

보행량이 집 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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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공간구조 지표 보행량의 상 계

구분
체

통합도

국부

통합도
연결도 통제도 깊이 통행량

체

통합도
1

국부

통합도

0.393

(0.052)
1

연결도
0.382

(0.059)

0.988

(0.000)
1

통제도
0.310

(0.131)

0.871

(0.000)

0.866

(0.000)
1

깊이
-0.252

(0.225)

-0.344

(0.092)

-0.374

(0.065)

-0.245

(0.239)
1

통행량
0.337

(0.099)

0.693

(0.000)

0.686

(0.000)

0.591

(0.002)

-0.582

(0.002)
1

2) 공간구조 지표 보행량의 상 계

표 3은 공간구조 지표간의 상 계 공간구조가 보행행

태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하여 총 25개의 찰지 에

서 조사된 보행량과 공간구조 지표와의 상 계 분석을 실시

한 결과이다.

분석된 결과로 볼 때 체 통합도와 국부 통합도가 상이한

분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외암마을의 지역

공간은 독립성이 강하다는 것을알 수 있다. 이는농 마을

이지니고있는속성인생산수단, 생활방식 패턴, 공간활용

차이 등에 향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부 통합도-연결도가 0.98(sig.<0.000)로 다른 공간구조 지

표들보다 강한 상 성을 나타냈으며, 주변 보행공간과의 연결

성이 좋은 보행공간들은 공간 이단계 3단계 미만의 지역

인 근성 한 높은 것으로 단된다. 국부 통합도-통제도가

0.87(sig.<0.000)로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은 특정 공간이 주변

공간에 의해 얼마나 많은 향을 받는가를 의미하는 통제도가

공간의 지역 인 근성과 상 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연결도

-통제도는 0.86(sig.<0.000)으로 역시 높은 값을 보여, 한 축선

에서직 연결되는축선의수를나타내는연결도는다른지역

으로의이동이상 으로많은계기가되어통제도와높은상

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료도(intelligibility)를 단하는 기 이 되는 체 통합도-

연결도는 5% 유의수 에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0.38, sig.=0.059). 외암마을이명료도는낮은반면 국부통

합도-연결도가높은상 성(0.98)을 가졌다는의미는공간구조

가개인 역성이 강하고, 인지하기가 어렵지만축 된 공간

경험을 가진 사람은 길찾기가유리하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

정주공간 범죄 방어공간의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지만

여가공간의 측면에서는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

반면에 통제도와 체 통합도의 계도 상 계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r=0.310, sig.=131), 이로부터 보행권 내

체에서 근성이 높은 보행공간들이 주변 보행공간들로부터

공간 인 통제를 받는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공간구조와 보행량의 계를 살펴보면, 보행량과 가장 높은

상 계를 지닌 공간구조 지표는 국부 통합도로 상 계수가

0.69(sig.<0.000)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연결도로 상 계수가

0.68(sig.<0.000)로 나타났으며, 통제도는상 계수가 0.59(sig.<

0.002)로 나타났다. 이는 공간구조 체계가 명료하여 근성이

양호한공간구조체계는보행을유발시킨다는것을알수있다.

국부 통합도의 상 계수가 0.693으로 체 통합도의 상 계수

(0.337)보다높게나타나인간이경로를 이동할때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경로는 국부 통합도가 높은 값을 지니는 공간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보행량과깊이의상 계는—0.58(sig.<0.002)로나타나깊

이 값이 높을수록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 거치게 되는 축선

의 수가 많아져 보행 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 다.

보행량과의 상 성이 가장 높은 국부 통합도-통행량의 선형

회귀분석 결과, 설명력(R2)은 43.9%(sig.<0.000)로 나타냈다.

따라서 외암마을의 보행자의 통행은 국부 통합도와 상 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는 일반 으로 통마을에서 나타나는 트리

(tree)형상구조가 non-spatial한 움직임을 상하는 것과는반

로 보행자가 공간구조에 가장 직 인 향을 받아 움직이

는 spatial한 움직임을 나타냈다. spatial한 움직임이란 보행자

가 공간구조에 가장 직 인 향을 받아 움직이는 것이며,

non-spatial한 움직임은 그 반 의 경우이다.

3) 보행동선 분석과 제안

표 2에서 주요 람지 의 공간구조 지표인 국부 통합도의

경우 매표소(4.5), 민속 (3.46)이 가장 높았으며, 통행량 로그

값과 통제도 역시높은 값을 나타내고있다. 마을 입구인 매표

소와민속 은 근성과인지도가높으며, 공간구조 으로

요한역할을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근성과인지도가높

은 지역은 많은 보행동선을 유발하게 되므로 마을 안내 집

분산 기능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국부통합도가 2.0 이상으로상 으로높은결과값을지닌

건재고택, 교수 , 참 은 보행량이 높은 값을 나타내어, 공

간구조가 보행량에 유의한 향이 있음을 알수 있다. 각 지

의국부통합도가낮고깊이값이높은 것은입구에서 쉽게인

지하기 어렵고, 목 동선까지길찾기의 어려움을내포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지도가 높은 지역에 쉽게 알

아볼수있는안내표지 을설치하거나이들목 지 을 한

안내체계는 상 으로 더 자세하게 나타내야 할 것이다.

국부 통합도가 2.0 이상으로 높은 값을 지녔지만 보행량은

낮게 나타난 송화 , 주막 입구는 마을 입구에서 멀리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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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있어 방문객의 보행이 은 것으로 단된다. 한, 송화

, 주막 입구는시간 에따라상이한보행량을나타냈다. 오

시간 의보행량은국부통합도와유의한수 을지닌반면오

후시간 의보행량은국부통합도와많은편차를보 다. 따라서

오후시간 에주류를이루는단체 객보다오 시간 에주류

를이루는개인 객은 람시더넓은분포를보이고, 공간구

조 맥락에의한보행패턴을지닌것으로 단된다(표 2 참조).

국부 통합도가 1.5수 으로 낮은 값인 체험 , 연자방아는

각각 2.756, 2.183의 높은 수 의 보행량을지닌 것으로 찰되

었다. 이는 근성과 인지도가낮은지역임에도체험활동을할

수 있는 용도를 가진 지 은 보행을 유도하는 유인성이 커서

높은보행량이 측되었다. 국부 통합도가낮아인지도나 근

성이낮은지역에는보행의유인성이높은용도의시설이나활

동을배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 국부통합도가 0.21로 가장낮

은 값을 보인 외암사당은 형 으로 트리(tree)구조를 지닌

통마을의특성상 당연한 결과이다. 그 지만 보행량역시낮

은값으로 찰되어주요 람지 하나임에도불구하고국

부 통합도가 낮아 방문객의 람빈도가 낮은 것으로 단된다.

연구결과, 외암마을의보행동선구조는 형 인트리(tree)

구조를 지니고 있어 자연스러운 동선을형성하게 되지만, 미로

와 같은 트리(tree)의 공간구조를 지닌 장소에서 방문객은 자

신의 치를 쉽게 인지하지 못하고 길을 잃을 가능성 한 높

아지게 된다. 공간구문론에서 제시한 인간의 유동(流動)을 결

정하는가장큰인자로서 근성과가시성을증 시킬수있도

록마을 심을가로지르는축선의명료도와인지도를높일수

있도록 보행동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외암마을의 마

을안길을 형성하는 축선들의 명료도와 인지도를 높게 계획함

으로써 공간체험 시 길을 잃게 되더라도 마을 안길을 강하게

인지함으로써 길찾기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그림 4 참

조).

외암마을의 체 평면은마을안길을 제외하고는 반 으로

평이한 공간구조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람시설을 찾아가

는 과정에서 방문객은 람순서를 형성하기 어렵다. 방문객은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서 비슷한 공간구조값을 지닌 매표소에

진입하게되면, 보행 경로의 선택의혼란이발생하면서비효율

인 람패턴을형성하게 되는 시발 이된다. 따라서마을의

심축에서 뻗어나가는 축선과의 교차 에 경로선택에 도움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치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안내 을 설치한다면 경로선택의 혼란

을 일 수 있다.

그리고 주요 람지 인 외암사당, 송화 은 공간구조값이

높으나, 보행량이 낮은 지 들로 유기 인 동선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보행자의 심리 인 면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은 공간 특유의 분 기나 이미지이다.

그림 4. 공간구조를 고려한 보행동선 제안

범례: 그림 1 범례 참조

한, 시각 으로매력이있는시설물은보행자의 근을유

도하며 강한인상을 다. 따라서 마을안길을 형성하는축선은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분 기를 형성하여 방문객의 동선을

마을의 깊숙한 부분까지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공간구

조값과 보행량이 모두 낮은 지 , 주요 람지 이 있는 마

을안길 등의 근성을 높일 수 있는 략이 요구된다(그림 4

참조).

Ⅴ. 결론

본 연구는 통마을의 공간구조와 보행동선 체계의 문제를

여가공간의 측면에서 분석 계획 리의 략을 논의하기

하여시도되었다. 이를 하여보행동선 체계를정량 이고 객

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공간구문론을 활용하여 표 인

통마을인 외암마을을 상으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외암마을의 보행특성은 진입로, 민속 입구가

가장많았으며, 마을 안쪽으로진입할수록낮은보행량을 보

다. 보행량과 가장 높은 상 계를 지닌 공간구조 지표는 국

부 통합도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이 경로를 이동할 때 수월하

다고생각하는경로는국부통합도가높은값을지니는공간이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외암마을의 공간구조는 부분의 통마을과같이체계 이

지 못하고 격리된 상을 보이는 트리(tree)구조의 형태 특

성으로 체 인통합도가낮았다. 한, 공간의인지도가낮아

방문객들이 공간체험 시 길을 잃을 험이 많고, 경제 인

람을 유도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통마을과 같은 문화유산이 여가

공간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는 보행동선의 조정 보충이 필

요하다는것을함축하고있다. 즉, 통마을의보행동선체계는

정주 범죄방어공간측면에서는매우의미가있지만 람체

험이라는 여가 이용의 동선 체계로서는 본질 으로 한계가 있

으며, 이는 통의보존과여가활동의체험이라는측면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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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외암마을이

라는 제한된 사례를 분석하 다는 에서 보편성을 얻는데 어

려움이 있고, 한, 사회 보행특성 지표 람이라는 제한

된 변수만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는 에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향후 연구는 사례연구를 넘어 일반화의 맥락에서

보다 많은 통마을의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의경우건축 도시계획분야에서는공간구문론방법을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조경 분야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유용성으로본다면 통마을을넘어공원등보다다양

한 여가공간에서 공간구조 보행동선 체계의 분석과 계획에

공간구문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 1. Hillier 등(1992)은 공간구문론 모델을 활용하여 공간구조상의 요도

를 근성에 의하여 계산하 다. 각 공간구조상의 요도를 계성을

통합성(intergration)이라고 정의하고, 통합성이 큰 공간은 다른 모든

공간으로부터의 근성이 양호하고, 이를 명료성이 놓은 공간이라 명

명하 다.

주 2. Lynch(1960)는 인지도를 활용한 환경이미지 측정에 한 연구를 통하

여 통로(path), 활동구역(district), 결 (node), 경계요소(edge), 상

징물(landmark)이라는 물리 요소를 도출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이 이

미지화하기 쉬운 공간으로 지각된다고 정의하 다. 이를 식별성(legi-

bility)이 높은 공간이라 명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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