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rresponding author: Jeong-Hann Pa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esearch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921, Korea, Tel.: +82-2-880-4877, E-mail: jhannpae@snu.ac.kr

한국조경학회지 37(2): 14~25, 2009. 6.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133

14  한국조경학회지 제 37권 2호(2009년 6월)

통합  환경설계 이론 기  연구

안명 *․배정한**

*서울 학교 학원 동과정 조경학․**서울 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농업생명과학연구원

Exploring the Theoretical Trends of an Integrated Environmental Design

Ahn, Myung-June* ․ Pae, Jeong-Hann**

*Dept. of Interdisciplinery Program of Landscape Architecture Major,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esearch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We live in an age which is exponentially growing as the knowledge paradigm is changing. New sites are subject to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function as “fields” in which this hybrid aspect is both actively practiced and becoming 

a catalyst for change in the area of landscape architecture. With this as its background, this study attempts to deal with 

how the aspect of integration in environmental design is manifested. For this purpose, the tendencies for the discussion 

of integration in various fields of practice were examined: planning theories, urban theories, architecture, public environment, 

engineer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As yet, the discussions of 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which occur in practice in 

these respective fields, mainly tend to be oriented toward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merits of other related fields. 

Seen from these examples of practice, integrated design approaches can be found in the following three aspects: design 

objects, respective professional areas, and methodologies of approaches and design. In terms of design objects, the positions 

of individual design subjects present themselves as most obvious, and integration or combination of the physical targets 

that come to exist through design can be easily seen. Most examples of integration turn out to be this, in almost every 

case of which the theme and the target of expression are integrated via a small number of certain methods. In terms of 

professional areas, what can be mainly evidenced is how the individual subject acts when the subject designs. The strong 

points of professionals from each field seem to create synergy, achieving through integration optimum results. In terms 

of methodologies of approaches and design, there are attempts to create integrated approaches as ways of effective 

decision-making, in which case the integration of all of the interest parties is of primary concern.

As yet, few instances have been found in which integrated design has had enough strength to be seen as a concrete 

design methodology based on practical examples. However, it is encouraging that theoretical approaches and the necessity 

for integrated design have been identified from multiple perspectives, and that a practical movement such as landscape 

urbanism has come into active being. The authors of this study find this point in time to be ripe for discussions on integrated 

practices in terms of environmental design, on the basis of the synthetic approaches mention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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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지식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우리는 혼합의 시 에 살고 있다.  조경에서 다루는 새로운 상지들은 혼합의 

양상을 실천하는 장이 되고 있으며, 조경 역의 변화를 이끄는 주요 동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환경설계에 있어 련 분야 통합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해 먼  조경 인  분야에서의 

통합 논의의 경향을 계획 이론, 도시 이론, 건축 분야, 공공 환경 분야, 엔지니어링 분야 그리고 조경 이론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야별 통합의 논의 경향은 아직까지 각 분야를 심으로 인  분야의 장 을 효과

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실천 사례로 볼 때, 통합  설계의 근 경향은 크게 설계 상, 개별 문 분야, 근 방식  설계 방법론의 세 

가지 차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설계의 상 측면에서는 주로 설계를 통해 형성되는 각 물리  상간의 통합 는 결합의 

모습을 주로 볼 수 있다. 부분의 통합 사례가 여기에서 발견되며, 거의 모두 소재나 표 의 상이 몇 가지의 방법으로 

통합되는 모습이다. 문 분야의 측면에서는 각 개별 주체들이 설계 시 어떻게 활동하는지가 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개별 분야의 장 이 시 지를 이루면서 최 의 결과를 향해 통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근 방식  설계 방법론의 측면에서

는 효과 인 의사결정의 방법으로서 통합  근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때에는 개별 이해 당사자들의 통합이 주가 된다.

통합 설계는 아직까지 실천  사례를 통해 구체 인 디자인 방법론으로 강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통합 

설계의 필요성과 이론  근이 다방면에서 확인되었고, 랜드스 이  어바니즘과 같은 실천  움직임이 태동하여 활동하

고 있다는 은 고무 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종합  근을 바탕으로 통합의 실천이 환경설계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시 이다. 

주제어: 통합설계, 설계이론, 분야 통합, 통섭, 디자인 실천

Ⅰ. 서론

우리는 혼합의 시 에 살고 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아톰

과 비트, 굴뚝과 벤처, 오 라인과 온라인, 텍스트와 하이퍼텍

스트, 종이책과 자책, 문자 문화와 상 문화 등이 우리 삶 

속에 혼재하고 있다(김용석, 2002). 여기에 최근에는 지식 간의 

통합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의 지식과 발견이 분과 

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반성에서 부터 이러한 상은 시작된

다. 그 표 인 논의가 ‘통섭(consilience)’에 한 것으로, 정

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식의 각 분야는 이제 인  는 먼 거

리의 다른 지식 분야와 서로 력하여 통합 으로 근해야 새

로운 지식과 발견을 기 할 수 있다는 을 강조한다(Wilson, 

최재천과 장 익(역), 2005).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합이 기

본 인 목표인데, 환원주의에 의한 지식의 단편화를 경계하고 

삶의 총체  상황에 맞게 학문을 이해하고 활용하자는 것이 그 

목 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을 디자인하고 경 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혼

합의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건축사가 네스 램튼(Framp-

ton, 1995)이 거  도시의 형태 자체도 건조된 경 으로 보아

야 한다고 지 한 이후, 건축의 구축  방향성이 조경화하고 

있는 모습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이것은 ‘건축의 조경화’라

는 분야 간 혼합 양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배정한, 2004; 

2006). 이러한 상황에서 아드리안 구즈(Adrian Gueze)는 “조

경가는 도시설계를 랜드스 이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

이라는 새로운 종합  실천 역 내로 흡수할 수 있다”며 희망

으로 분야의 통합 가능성을 견하고 있으며(배정한, 2004: 

161, 재인용), 니 마스는 “개별이 체를 만난다.”라는 언

으로 이러한 상황을 명쾌하게 설명하기도 하 다(Maas, 최학종

(역), 2004). 더불어 반성  입장에서 리처드 웰러는 “모든 지

구의 표면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조작된 경 이라

는 것이 사실이라면, 조경이 보다 큰 향력을 형성하지 못한 

것은 분명 조경 자신의 잘못이다”라고 지 하기도 한다

(Weller, 김 민(역), 2007). 이처럼 조경의 내․외부에서 벌어

지고 있는 역동  상황은 필연 으로 다른 분야와의 업이 

요한 조경(박윤진, 2006)에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고 요구하

는 셈이다. 

통합  환경설계와 련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의사결정 과

정에 한 논의가 부분을 이루며, 다양한 분야의 업이 기

반을 이루는 계획 이론과 건축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조경에서의 통합 논의 경향은 주로 통합  근을 극 으로 

논의하기 보다는 새로운 역으로의 확장과 그에 맞는 새로운 

실천을 강조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조경이 특히, 국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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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다루는 상의 상과는 달리 환경설계 인  분야에 한 

비교 우 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

은 통합  환경설계 이론의 필요성을 재요청하는  다른 이유

가 될 수 있으며, 조경의 새로운 확장과 실천 환경 변화에 응

하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조경 인  분야의 변화 양상을 

악하고 조경 실천의 방법으로서 재요청되는 통합  설계의 

근 경향을 살펴 으로써 통합  환경설계의 이론을 구축하

는데 필요한 기  토 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해 Ⅱ장

에서 통합 련 개념과 조경 분야의 연구 추세를 살펴보고, Ⅲ

장에서 조경 인  분야에서 나타나는 통합 련 이론  실천

의 경향을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환경설계 실천 사례에서 나타

나는 통합  설계의 근 양상을 살펴보고, 검토한 이론  추

세를 바탕으로 실천  사례를 몇 가지 경향으로 정리한다.

Ⅱ. 련 연구 고찰

통합은 사 으로 볼 때 여러가지를 한 데 모으는 것을 말

한다. 개별 분야에서 무엇인가를 모으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데, 

‘무엇’에 해당하는 요소는 모으는 주체와 모이는 상을 기본으

로 하여 여러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이 이

루어지는 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조경 분야의 연구 추세를 

살펴 으로써 그것의 범주를 살펴볼 수 있다.

1. 통합 련 개념

통합(integration)은 그 자체로 주체와 상이 분명하게 드러

나지 않는 어휘이다. 그 기 때문에 사용하는 양상이 아주 다

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통합”, “~을 통

합”, “~에 통합”, “통합  ~” 등이 그 다. 환경설계에 있어 

통합에 한 논의는 부분의 경우 특정 요소나 소재를 심으

로 통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이와 

련하여 재 나타나고 있는 련 단어는 종합, 통합, 통섭, 합

작, 력, 융합, 혼성 등이다(표 1 참조).

통합과 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어휘들은 체로 어휘가 사

용되는 상황에 따라 동, 흡수, 융합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별 분야 는 개별 주체와 련 상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개념 자체가 서술 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통합의 필요성만큼 그 정의와 개념이 아

직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한 보다 포 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게 볼 때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통합은 하나로 한정

하지 않고 력 는 합작, 공동 작업 등을 포함하는 포  

의미로 근하고자 한다. 이는 통합의 상과 함께 통합을 

표 1. 통합 련 개념의 의미

개념 어휘 의미
a

종합b

(synthesis, 綜合)

- 여러가지를 한데 모아서 합함

- 개개의 념, 개념, 단 따 를 결합시켜 새로운 

념이나 개념을 구성하는 일

통합

(integration, 統合)

- 부분·요소를 통합하다, 체로 합치다; 완 하게 

하다 

-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여 완 한 것으로 하다, 완성

하다 

- 개인․단체 등을 체 에 흡수하다, 합병하다

통섭

(consilience, 統攝)

- “지식의 통합"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연결하고자 하는 통합 학문 이론

합작

(collaboration, 合作)

- 공동으로 일하다, 합작하다, 공동 연구하다 

- 력하다, 동하다 

력

(coordination, 協力)

- 액티비티(activity)간의 상호 의존 계 리

-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한 각각의 작업 노력의 

한 조정(調整)과 통합

- 공동(together) 작업 활동

- 생산 활동간의 정합성(consistence) 리 는 워

크 로우(workflow) 간의 상호의존 계를 필요로 

하는 액티비티

- 복합 으로 연 된 계자들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의 정보 처리 수행 과정

- 정합성(consistency)과 생산성(productivity)을 유

지하기 한 합작 방식(collaborative manner)의 

설계 동작업(design team work)c

융합

(convergence, 融合)

- 한 으로 집합함; 집 성 

- 수렴 상

혼성, 하이 리드

(hybrid, 混成)
- 두 가지 기능이나 역할이 하나로 합쳐짐

a
: 련 단어는 사  의미와 련 연구를 기 로 정리함
b
: 분석과 종합(分析과 綜合, analysis와 synthesis): 복잡한 상을 단순한 

성분으로 해체하는 차가 분석이며, 반 로 분석된 결과에서 원래의 

상을 재구성하는 차가 종합이다.
c
: 재열과 오승 , 2003: 174

조직하는 주체에 한 근을 함께 고려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

이며,  시 의 통합 논의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이

와 같은 열린 근이 필요하다. 한, 주체와 상을 동시에 고

려해야 하는 경 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근은 요

하다.

2. 조경 분야 연구 추세

통합과 련된 인  분야의 논의 양상과 그에 따른 조경 분

야의 재 상황을 이해하기 하여 우선 조경 분야의 연구  

분화 추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경은 경 에 한 일

반의 심이 고조되면서 다방면에서 그 역이 확장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는데, “조경의 시 (배정한, 2007)”라는 표 이 과장

이 아닐 만큼 그 외연이 확 되고 있다. 이러한  조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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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경 분야 연구 추세 

조경 분야 연구 추세

조경 설계
a

기  연구와 설계 방법 연구가 꾸 히 진행되고 있고, 설

계 작품, 양식, 비평, 미학 등의 연구는 90년  후반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설계 작품은 특히 2000년 에 격히 

증가하나 설계 내용에서 뚜렷한 설계 패턴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설계에 한 연구는 발표되나 설계 연구는 미

진함

조경 소재, 시공
b

90년  이후 련 연구의 양  증가가 나타나며, 각종 공

법, 산, 소재, 구조, 품질, 공정 등의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 이나, 소재 분야의 연구가 은 편임

조경 식물c

다양한 세부 분야에서의 연구가 진행되며 시공과 리에 

연 된 연구가 많고, 90년  이후 산화에 한 연구가 

나타났으나 활성화되지는 못함

경
d

70년  자연경  연구에서 80년  방법론 연구, 90년  

경 계획 연구의 주제를 보이다가 2000년 에는 경 계

획 방법론이 본격화되면서 교량과 야간경 과 같은 도

시 기간시설에 한 미시 인 경 설계 연구로 확 되

고 있음

조경사
e

90년  이후 궁궐, 마을, 사찰은 물론 서원, 읍성, 역사경

 권역으로 역화 되는 양상이며, 서양조경사 역의 

연구도 이때부터 나타나고 있음

경 생태학과 

GIS
f

70, 80년  외국 문헌과 기법 소개로부터 80년  말 이후

로 련 연구가 양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의 식물

생태학  분석에서 비오톱, 하천, 수문  도시 기후까지, 

경  내 에 지의 이동  기작을 악하고자 하는 기  

분야에까지 확 되고 있음

환경 심리
g

90년 에 사례에 한 반응과 평가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2000년 에 와서는 실험형 연구가 많아지

고 있음

지속가능한 개발 

 생태조경
h

70년 부터 훼손지 복원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80년

에는 생태조경계획 이론에 한 연구가, 90년 에는 도

시 지역의 환경에 한 연구가, 2000년 에는 생태공원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a
: 김 , 2004, 

b
: 조세환, 2003, 

c
: 강호철, 2003, 

d
: 김한배, 2004,

e
: 신상섭, 2003, 

f
: 이규석, 2004, 

g
: 이 경, 2004, 

h
: 이명우, 2004

의 분화 추세는 한국조경학회지 100호 기념의 조경 분야 연구 

추세 분석에서 간 으로 확인할 수 있다(표 2 참조).

조경 분야의 세부 연구 추세는 설계 작품  설계 내용의 이

론  근, 야간 경 과 도시 기간시설에 한 경  근, 소

재 분야의 세분화, 도시경   환경에 한 생태학  근, 

GIS  산화 등으로 구분된다. 체 으로 조경 분야의 연구 

추세는 한국조경학회 설립 반의 기  이론 연구에서 반의 

설계 방법론  소재 개발을 거쳐 최근의 도시 차원으로의 분

야 확장  세부 실천 방법론 연구의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상설계가 많아지고 여러 실천사례에서 도시와의 계 

맺기가 주제로 등장하는 등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분야와의 계 설정이 요해지고 그

에 응하는 략의 개발이 요청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최근에는 이해 당사자 는 거버 스가 시되는 주민참

여의 경향이 활발히 논의되는 등 통합을 강하게 요청하는 실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3. 환경설계에서 통합의 상

환경설계에서 통합을 다루기 해서는 그 상을 먼  고려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한 직 인 연구는 쉽게 

찾을 수 없다. 재까지 한국조경학회지 논문을 통해 나타난 

통합의 개념은 색채 리(김 수, 2003), 가로 시설물 디자인

(한선아, 2005), 표 이미지 형성(윤희정, 2006) 등 개별 요소

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통합에 한 개념  근은 

구체 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의 개념  정의와 상을 이론보다는 

실천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찾고자 한다. 그것은 통합의 

양상이 이론의 체 패러다임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개별 실천

으로서 먼  논의되는 재의 경향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이다. 

즉, 개별 요소 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종합 이고 통합 으로 

근해야 한다는 제를 풀어  매개  이론이 아직 등장하

지 않고 실천이 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를 환경설계에서 확인하기 해서는 우선 통합 개념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 야 한다. 다양한 실천사례 분석을 

통한 귀납  연구로부터 통합 개념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본 연구의 기본 인 분석틀을 이룬다. 

그러나 통합 개념이 주체와 상의 측면에서 뚜렷하게 정의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설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합의 상은 

몇 가지의 기 을 두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 으로는 

육하원칙이 요한 출발이 된다. 통합  환경설계의 상을 설

정하고 재의 가능한 통합 논의의 상황을 조감하기 해 본 

연구는 육하원칙에 따라 통합  근 상황을 우선 정리하 다. 

환경설계의 일반 인 과정인 ‘목표/목 - 황분석-기본구상/

계획-설계-시공- 리’의 순에 응하는 육하원칙을 용하여 

‘왜- 가-언제-어떻게-무엇을-어디서(why-who-when-how- 

what-where)’의 순으로 그 상과 문제의식을 정리하여 보면 

표 3과 같다. 여기에서 환경설계 분야에서 통합의 주체와 상 

는 그 외 통합의 개념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드러나

며, 이를 바탕으로 실천사례에서 나타나는 통합의 경향을 구분

할 수 있다. 

Ⅲ. 통합 논의의 경향

통합 논의의 배경은 지식에 한 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사고 방식의 변화라고 과학 패러다임에서 지 되

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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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1세기에 들어 가속화되고 있다. 리  카 라 등은 그

러한 변화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설명한다. 첫째는 

부분에서 체로의 환, 둘째는 구조에서 과정으로의 환, 셋

째는 객  학문(objective science)에서 인식론  학문(epis-

temic science)으로의 환, 넷째는 지식이 형성된다는 시각에

서 네트워크된다는 시각으로의 환, 다섯째는 과학을  

진리에서 근사  묘사로 보는 시각의 환 등이 그것이다

(Capra et al., 김재희(역), 1997). 이러한 지 은 과학을 

이거나 명확한 진리를 규명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체 인 맥락에서 상호 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해의 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계형 사고 방식(relational ways 

of thinking)이 부각되고 있음을 말해 다(김재익 등, 2002).

과학  지식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조경 인  분야의 실

천 이론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인  실천 분야를 계획 이론, 도시 이론, 건축 분야, 공공 환경 분야, 

엔지니어링 분야, 그리고 조경 이론으로 나 어 살펴보기로 한다.

표 3. 환경설계에서 통합 개념의 논의 범주

범주* 상 는 내용

왜

 - 이용자의 행태 반   요구 충족

 - 비용을 감하고 시간을 임

 - 조성  리를 효율 으로 진행함

 - 민주  의사결정

 - 분야간 업  공동 작업

 - 종합  시각으로 문제 발견이 용이해짐

 - 새로운 역의 개척

가

 - 설계의 주체: 조경가, 건축가, 도시계획가, 엔지니어, 술가, 

행정인, 이용자, 클라이언트 등

 - 이용의 주체: 주민, 술가, 객, 활동가 등

 - 리(행정)의 주체: 담당 청, 개인, 단체 등

 - 환경 주체: 동식물, 환경  향이 있는 주체 등

언제

 - 분석: 개별 요소  황을 통합 으로 근

 - 계획: 각 문 분야의 통합  근

 - 설계: 각 문 분야의 력  근

 - 시공: 각 문 분야의 력  근  피드백

 - 리: 각 주체의 사후 리  평가

어떻게

 - 의사결정 방법론: 주요 문제에 한 의사결정 과정의 종합

 - 디자인 방법론: 분야별 설계 방법의 통합

 - 조성  시공 방법론: 분야별 시스템의 통합

무엇을

 - 설계 주체: 클라이언트, 조경가, 건축가, 도시계획가, 엔지니

어, 이용자 등

 - 설계 상: 경 , 인 라, 건축, 환경, 건축, 공간, 색채, 소

재, 행태, 지형, 이미지 등

 - 설계 방법: 시스템, 결정과정, 시간과 로세스 등

 - 설계 분야: 개별 분야

어디서

 - 분야 개별 장소

 - 일정 업 장소

 - 장: 설계 상지, 그 주변

 - 제3의 장소: 가상 공간, 모형, 인터넷 등

*: 환경설계의 일반 인 과정인 ‘목표/목 - 황분석-기본구상/계획-설계-

시공- 리’의 순에 응하는 ‘왜- 가-언제-어떻게-무엇을-어디서’의 순서

1. 계획 이론

계획 이론의 변화는 공리주의에 입각한 고  패러다임에

서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패러다임까지 크게 네 가지로 구분

된다. 첫째는 ‘고  합리주의 계획’으로 계획을 문제 해결을 

한 의도  행 로 이해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에서는 사회구

성원들 간의 합리  선택이 강조되며 문제 해결에 을 둔다. 

둘째는 계획을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는 의사교환의 실천(co-

mmunicative practice)으로 보는 패러다임으로, 집단  의사결

정 는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심을 둔다. 셋째는 계획을 조

 기능으로 보는 패러다임으로, 목표 성취만이 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도 요하다고 보는 시각이다. 여

기에서는 조직 간의 합의된 목표나 조직을 잘 배치하는 것이 

요하다고 본다. 넷째는 계획을 문제 해결을 한 틀 설정 과

정으로 보는 패러다임으로, 계획을 문제를 규정하고 한 반

응을 찾아내는 사회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네 가지의 

계획 패러다임은 계획의 역할과 기능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과

정과 목  한 달라지게 한다. 그 더라도 부분의 계획 패

러다임은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 계와 그 계 간의 조  기

능에 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제반 주체들 간의 

력을 핵심 으로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특

징은 네트워크 패러다임이라고 지 되기도 한다(김재익 등, 

2002). 이 게 등장한 ‘ 력  계획(collaborative planning)’이

란 참여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통된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으로 상호학습과정, 합의형성과정, 참

여자들 사이의 네트워크 등이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

되고 있다(이경환과 안건 , 2007).

이러한 계획이론의 변화는 크게 ‘합리  종합계획(rational- 

comprehensive planning) 이론’에서 ‘ 력  계획 이론’으로의 

변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합리  종합계획 이론’은 18세기 이

후 근  산업사회의 등장과 국민국가의 형성을 배경으로 탄생

한 공공 계획(public planning)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하여  

계획 이론의 원형으로서 발 하 다. 이 이론은 근  사회의 

이성  세계 과 과학  합리성에 충실한 계획 이론의 주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합리성에 한 과

잉 기  탓에 계획 과정의 민주  개방과 정치  능동성을 강

조했던 ‘옹호 계획(advocacy planning) 이론,’ ‘교환 거래 계획

(transactive planning) 이론’ 등 다양한 수정 이론들이 나타나

기도 했다. 이러한 계획 이론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한 것은 

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의 ‘의사소통  행 (commu-

nicative action)’ 혹은 ‘의사소통  합리성(communicative ra-

tionality)’이었다. 그는 기존의 계획 이론이 갖고 있는 국가 

심의 하향  근과 상유지  성향을 거부하며, 화와 토론

을 통한 사회구성원 체의 토론  합의과정을 시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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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소  ‘토론  환(argumentative turn)’은 궁극 으로 

‘ 력  계획 이론’으로 수렴 내지 합류하는 추세에 있다. 종

의 국가 심 (state-centered)  거시구조 (macro-structural) 

계획 이론의 입지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이 지 되고, 

기본 으로 공공 계획의 탈국가ㆍ탈거시화를 지향하며 국가의 

축소  시장의 제한을 통한 시민 사회 심의 계획 담론이 형

성되고 있다. 하지만 화나 의사소통을 포함한 사회 권력 차

원에서도 지배와 억압은 발생하며, 의사소통을 한 경제  비

용의 문제 한 존재한다는  등이 력  계획 이론에 한 

비  성찰로 지 되기도 한다( 상인, 2007).

2. 도시 이론

도시계획과 도시설계 분야에서의 통합 논의는 도시 공간의 

평면  구성과 련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이 

놓이는 주변 환경과의 통합도 논의되는데, 이 때 주변의 경

이나 환경  요소를 건축물과 통합 으로 다루는 경향을 보인

다. 로  트랜식(Roger Trancik)은 도시 공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계획 방향을 제시하면서 잃어버린 도시 공간의 회복을 

해서 컨텍스트(context), 진  개발(incrementalism), 통합

(integration)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크리스토퍼 알 산더

(Christopher Alexander)는 도시가 통합된 질서 속에서 각자의 

원칙을 가지고 성장하기 때문에 건축이나 도시설계와 도시계

획은 체 틀 속에서 창조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 하면서, 도시 공간을 개념 ․도식 으로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 다. 존 하 이 (N. John Habraken)은 도시 

공간이 통합된 거주 환경으로 존재하기 해서는 각 구성 요소

간의 결합 계가 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건축계획의 ‘기반  

충진(support and infill) 이론’과 같은 개념을 도시 공간까지 확

장하여 도시의 물리  체계와 역 단 와의 결합 계의 

에서 도시 공간을 해석하 다. 이러한 이론들은 도시 공간 요

소들의 연계 계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선택되고 결정되지

만, 공간 조성 원리나 개념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결국 도시 공

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조직하거나 통합하여야 한다는 을 보

여 다(조성학, 2008). 통합의 논의도 도시 공간 요소들의 연계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물리  시스템과 역

 단 가 기능 으로 잘 조직되는데 목표를 두는 것으로 보인

다1).

한편, 설계의 주체들은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각자의 주장과 

역할로 인해 비효율 인 결과를 래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

기 한 방법으로 최근에는 총  리 체계가 제안되고 있다. 

최근 도시계획  설계, 건축, 환경, 교통 등 제반 계획들 사이

의 종합성ㆍ연계성ㆍ일 성을 유지하고 계획간 피드백 과정을 

수행하여 통합 디자인을 완성하기 한 총  리 체계로서 

MP(Master Planner) 는 MA(Master Architect) 제도가 도

입․운 되고 있다. 이는 력  계획 모형의 한 방식으로 인

식될 수 있다. 랑스와 일본에서 MP 는 MA 제도는 의사소

통  합리성에 근거한 력  계획모형이 지향하는 신도시 계

획 과정에서 결과보다 과정을 요시하는 계획  설계 풍토를 

정착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도시계획  

설계, 건축, 교통, 환경, 조경, 공공디자인 등 도시 개발 련 분

야의 통합 계획  설계를 구체화시켜 우수한 계획의 집행을 

확보할 수 있었다(박종  등, 2007).

3. 건축 분야

근  모더니즘의 기능주의와 추상주의의 향 하에 다양한 

건축 사조와 이론이 개되었던 건축 분야에서는 뜨거웠던 포

스트모더니즘 논쟁이 잦아지면서 하나의 주의(이즘, ism)로 소

되는 표  거  담론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것은 

유클리드 기하학에 기 하는 근  공간론이 불확정성에 기

하는  공간론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불확정  이

론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에 반해 건축 실천 차원에서는 융합, 

력 등 계획 이론에 기 한 다양한 통합의 방법론이 나타나는

데, 체로 건축 의사결정과 설계 과정에서 볼 수 있다.

먼 , 건축  의사결정의 과정에서는 건축이 이루어지는 체

계와 정책 분야의 개선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는 건축의 실행  략에 한 논의가 활발한데, 건축기본법의 

발효가 그 표 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건축

의 개념과 범 를 재설정하여 그 동안 등한시되었던 공공  가

치를 건축을 통해 구 하겠다는 략이 나타난다. 건축이 가지

는 사회에 한 가치를 공공성으로 재설정하면서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유지 리하는 것으로 건축의 의미를 재정

의한다(건축기본법 제3조). 이것은 그 자체로 개별 분야로서의 

건축의 한계를 벗어나 보다 통합 인 시각으로 환경설계에 참

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다. 이 게 재설정된 건축은 공간환

경을 공간구조, 공공공간, 경  등의 세부 상으로 나 어 

근하며, 도시, 건축, 조경, 토목, 교통 등 개별 분야의 근 방법 

 주체를 통합 으로 재배치하고자 한다. 이를 해 민간 

문가, 거버 스, 행정 조직 등의 유기 인 참여를 고려하고 있

으며, 개별 건축 디자인의 방법론보다는 의사결정  총 기획

의 요성이 강조되는 양상이다(유 수, 2004; 박인석, 2008). 

이와 같이 공공성에 주목하는 양상과는 달리 건축 설계의 과

정에서 나타나는 통합 논의는 주로 건축의 소재와 설계  시

공 기술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때의 통합은 다양한 요구와 

요소들을 어떤 식으로 조합하는 지가 문제의 핵심을 이룬다. 

건물을 형성하는 기본 요소로 구조와 외피가 지 되는데, 구조

와 외피를 통합하는 건축언어의 최근 실천들을 통해서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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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는 새로운 근들이 논의된다. 이때 구조와 외피는 융합, 

삽입, 병치되면서 통합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 되기도 한다

(신 경, 2005). 이러한 요소 차원에서 더 나아가 개별 시스템

의 통합 논의도 활발하다. 건축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건축 요소들은 시공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기능성을 해 통합 

상으로 지 된다. 여기에서는 설계의 과정을 특유의 문성

을 제공하는 문가나 자문단의 노력이라고 본다. 따라서 각 

건축 시스템 문가의 유기 인 작업이 구조, 외장, 설비, 인테

리어 등으로 나뉘어 통합 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

된다(Rush et al., 이상진 등(역), 2007). 그밖에 국내 건축설계 

분야에서 통합 련 연구로는 설계 과정의 통합  진행(황

삼, 1995),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설계(조성오, 1999), 통합설계

를 한 정보의 구축과 활용(임용순 등, 1996) 등이 있다. 그러

나 아직까지 뚜렷한 통합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건축 이론

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공공 환경 분야

소  ‘공공 디자인’ 분야에서는 도시 환경의 이미지 형성과 

리를 해 통합 는 업의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 이미지의 창출을 도시 디자인을 통해 구 할 수 있다고 

보며, 건축, 조경, 도시 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  컨텐츠를 생산

하는 다양한 분야와 연 된다. 최근에는 비시각  이미지로서 

장소성과 기억이 담긴 역사문화  토 를 발굴하는 스토리 메

이킹과 이를 구체  시각 이미지로 형상화시키는 이미지 디자

인 작업이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공공 디자인은 도시 

디자인  도시 경  분야와 불가분의 계에 있으며, 이를 

해서 도시 공간 환경과 련된 다양한 분야와 상들, 컨  

도시계획, 건축, 토목, 조경, 고, 색채디자인, 야간디자인 등이 

통합 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이 자주 지 된다. 이러한 배

경에서 공공 디자인은 기존의 도시설계  에서 건축, 조경, 

산업디자인까지 역의 폭을 확 하여 체  에서 도시

의 상을 정립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공공에 한 혹은 

공공을 한 디자인으로도 해석된다. 디자인 주체 심으로 이

해할 때는 공공에 의한 디자인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공공을 

한 도시  공공 공간에 한 설계를 통해 도시 고유의 이미

지를 창출하고 도시경 을 심미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다. 실천의 차원에서는 공공 디자인의 성공 사례가 개별 단  

시설에서부터 건축물, 나아가 도시 차원에 이르기까지 보다 통

합 인 리를 통해 일체화된 지역 특성을 잘 부각시키면서 장

을 극 화하고 단 을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공공 역에 한 계획이 심이 되며 특히 공공성 측면에서 

주변과의 맥락  조화나 다수 이용자들의 편의성 배려 등이 강

조되고 있다(이희정 등, 2008; 권 걸, 2008)
2)
.

공공 환경 디자인의 세부 실천은 주로 산업디자인의 다양한 

시도들이 공간에 용되면서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분야만큼

이나 그 시도 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부분 디자인 분야

의 작업 속성이 개별 으로 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실천과 논의를 보완하기 해서는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기능

들 간의 유기  계와 효율  배치를 고려하는 보다 넓은 시

각이 필요할 것이며, 그러한 바탕 하에 통합  공간을 구성하

는 건축과 조경 같은 분야의 력이 보다 극 으로 시도되어

야 할 것이다.

5. 엔지니어링 분야

엔지니어링 분야는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면서 디자인의 측면

에서 재발견되고 있다. 즉, 엔지니어링은 지속가능성을 추구하

는 디자인 분야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의 경 은 이

에는 보기 어려웠던 시 지, 창조  연계, 네트워크에 기반

한 엔지니어링 시스템 디자인과 함께 변화하고 있다(Brown, 

2007). 도시를 이루는 구조물과 기반 시설도 이제 도시경 의 

요소로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엔지니어링 분야의 통합은 건축 분야에서의 기능  통합과는 

달리 유지 리 차원의 통합 논의로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분야의 특성 때문으로, 공학  기술 자체가 통합의 

에서 다루어지기에는 그 범주가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 기 때문에 인공 구조물을 시각 으로 평가하고 단하는 

작업이 기본인 인  분야, 를 들어 조경과 같은 분야에서 통

합 논의가 먼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보이는데, 도

시 구조의 지속가능성, 구조물 자체의 색채계획, 도시계획과 제

방 시스템의 연계, 수자원 자체의 활용성 등이 동시에 고려되

기 시작한 것이다. 엔지니어링 분야의 디자인  재발견이라고 

할만한 이러한 시도는 아직까지는 기 단계라 할 수 있으나, 

보다 확장된 실천으로 발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설계 단계에서 의사결정은 설계 진행 과정에 부합되도

록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건설 로젝트의 특성상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으로써 발생되는 참여 주체간의 책임과 

권한  의사결정의 범 가 명확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업무 지

연이나 책임 가 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한, 의사결정 권

한이 발주자에 집 됨으로써 요한 의사결정 사항에 해 

시에 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서로 책임을 가함으로써 결과

으로 후속 공정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재와 같이 엔지니어링 분야를 설계 진행

의 보조 역할이 아닌 동일한 주체로 악하고 건축 설계 기 

단계에서부터 엔지니어링을 설계와 동일선상에서 상호 연계할 

필요가 있다( 재열과 오승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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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경 이론

 조경에서는 다양한 소재들이 보다 극 으로 매체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설계 표 의 방법에서부터 조경 공간의 이용 방

법에까지 다양하게 용되고 있다. 이는 재 과 표 의 양상이 과

거 조경과는 달리 을 한 공공  성격을 가지면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매체 환경의 변화가 이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와 에 있는  경  매체의 특성은 정체성, 감

각, 사건, 수용 심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안명 , 2006).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경 의 특성을 조 라운은 ‘복합

응시스템(landscapes as complex adaptive systems)’으로 규

정한다. 이것을 디자인과 계획의 요하고 새로운 역이라 강

조하며, 변화하고 성장할 가능성을 지닌 요소들을 복합 으로 

조합하고 서로 응시키는 경 이 필요하다고 지 한다. 이러

한 특징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경 에서 디자인과 통합성, 응

성 등을 지향하는 랜드스 이  어바니즘을 바탕으로 나타난

다. 그가 지 하는 특징은 크고 작은 통합, 지역성과 세계화, 디

자인이 된 엔지니어링, 랜드스 이  어바니즘, 복합 응 시스

템이 된 경  등이다(Brown, 2007).

랜드스 이  어바니즘은 장르간의 경계를 폐기하고 하이

리드를 지향하고 있다는 은 물론 조경 자체의 상과 목 과 

근 방식의 교정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에서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증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토지 

이용에 한 안  시각과 설계 략을 보여주고 있다는 에

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 이라는 난제에 한 해법을 실험하

고 있다는 에서 주목을 끈다. 이러한 랜드스 이  어바니즘

은 계획과 설계라는 실천의 지형이 변하고 있는 양상에 응하

는 실천  움직임이다(배정한, 2004). 이처럼 랜드스 이  어

바니즘의 경향은 조경의 변화를 단 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업을 시하는 이러한 경향은 로세스, 시간, 과정이라는 새

로운 주제를 시하는 표 인 실천 양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통합이 기 으로 다루어진다.

이와 같이 조경 인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통합의 논의 

경향은 다소의 편차를 보이며, 분야간 는 주체간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표 4 참조).

Ⅳ. 통합  환경설계의 경향

환경설계에서 나타나는 통합의 논의 경향은 체로 주체와 

상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것으로 환경설계에서 통

합을 논의하는 태도를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통합  설

계 이론의 기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의 주어, 목 어, 

술어 등이 될 수 있는 주체와 상을 심으로 실천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

1. 설계 상의 통합

환경설계에서 설계 내용 표 에 사용하는 다양한 상들은 

각각의 목 을 가지고 상지에 반 되게 된다. 이 때 각 분야

의 문  작업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상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종

으로 생산될 환경에 하여 보다 효과 이고 목 에 부합하

는 설계가 되도록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설계 상의 통합으로는 토지 개발과 주거 단지, 랜드스 이

와 어바니즘, 랜드스 이 와 건축, 지형과 건물, 사용 소재, 

인 라, 조경, 건축 분야별 주 요소 등의 주요 생산물이 통합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정리하여 보면 표 5와 

같다. 여기서 나타나는 통합은 설계의 결과물 는 시공의 결

과물에서 비교  쉽고 흔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분 

뚜렷한 상으로 나타나며, 개념  근이라 하더라도 상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통합의 결과물

이 주체인지 상인지를 구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

이며, 다양한 요소들이 경계 없이 뒤섞이는 경우가 많다.

2. 문 분야의 통합

설계의 방법론이나 주요 표  소재 는 상의 통합과 더불

어 각 문 분야 간 통합의 경향도 보인다. 여기에서는 각 분야

의 주체들이 하나의 결과물을 해 통합 으로 근하는 모습

을 보인다. 때로는 문 분야 간의 의견 조율을 필요로 하기 때

문에 이를 총 할 수 있는 표가 선임되기도 한다.

표 4. 분야별 통합 논의의 경향

련 분야 경향의 주요 내용

계획 이론 ‘합리  종합 계획’ 이론에서 ‘ 력  계획’ 이론으로 변화

도시 이론

도시 공간 요소들의 다양한 공간 조성 원리나 개념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결국 도시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조

직하거나 통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됨

건축 분야

통합의 목표를 건물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의 수가 

증가하는 동안 소비되는 시간과 양을 이는 것으로 설

정하고 이에 따라 개별 시스템들의 균형을 이루는 시스

템 통합의 방향을 모색함

공공 환경 분야

도시 이미지 형성을 한 략으로 근하며, 도시계획, 

건축, 토목, 조경, 고물, 색채디자인, 야간경  디자인 

등 각 분야와 공공 디자인을 목시키는 노력이 나타나

고 있음

엔지니어링 분야
주요 구축 상이 도시 경  요소로서 인정되기 시작하면

서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디자인 분야로 재탄생하고 있음

조경 이론

장르간 경계를 폐기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종합  실천 

방법론이자 이론으로서 랜드스 이  어바니즘이라는 새

로운 분야가 부각되고 있으며, 경 의 역할 변화에 따른 

조경의 실천 방법 변화가 모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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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설계 상 통합의 경향

통합 상 내용 사례

토지 개발과 주거 단지

택지와 주거단지 계획 과정이 통합 진행됨. 

계획 상과 주체, 참여자 간의 역할 계도 

시

a: 주출 단지 b: 헤이리 아트벨리 c: 주운정지구

랜드스 이 와 어바니즘
도시 구조물과 랜드스 이  개념이 통합되

어 하나의 경 을 구성하고 제공함

a: 론다 드 달트 b: 요코하마 여객터미 c: 뉴욕 하이라인 로젝트

랜드스 이 와 건축

랜드스 이  개념에 건축이 더해져  다

른 랜드스 이 를 설정하고 새로운 상으

로 변화함

a: 청두서원 계획안 b: 옥토끼우주센터 c: 이화여  캠퍼스센터

지형과 건물
건물 자체가 지형이 되어 제시되는 것으로 건

물이 하나의 복합  경 이 되게 함

a: 딸기테마 크 b: 멕시코 정보자유 미술  계획안 c: 시애틀 올림픽조각공원

사용 소재(요소)

인공 소재와 자연 소재 등 재료를 섞어 쓰는 

개념으로, 표 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다양하

게 나타남

a: 앤 드뮐 미스터 b: 퍼블릭 팜 원 c: 독일 델 트공  도서

분야별 주 요소

분야 자체가 하나의 상이 되어 인  분야

와 뒤섞이는 모습으로 주 표  요소의 통합

이 나타남

 a: 행정 심복합도시 심행정타운 마스터 랜 b: 시 가로 로젝트 c: 서울숲 보행교량

조경, 건축, 도시, 엔지니어링 등 주요 환경설계 문 분야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세부 분야별 기능의 조율이 요하다. 이때

는 세분된 개별 분야의 문 역할이 하나의 통합된 지향에 의

해 경계가 무 지면서 종합되는 경향을 보인다. 개별 분야의 

의미가 약화되고 으로 강조되는 주요 컨셉트나 방향이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표 6 참조). 이것은 의사결정의 요

성을 부각시키며, 따라서 때에 따라 피드백과 표자 선임 등

의 부수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3. 통합  설계 근 방식  방법론

보다 효율 이고 이용자에게 맞는 설계안을 찾고자 많은 설

계자들이 지 도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  환경설

계에서 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용자, 리자, 문가의 

트 쉽은 직 으로 설계와 소비를 연결시켜 다는 에서 

의미가 크다. 주민 참여의 다양한 방법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실천되고 있으며, 설계 단계에서 부터 설계의 의도와 요구를 

반 할 수 있다는 에서 디자인 샤렛(charrette)도 하나의 설

계 수단으로 도입되고 있다. 한, 다양한 이해 계 주체들이 

거버 스를 형성하여 상호 력  계획이 실천되기도 한다. 이

러한 사례들은 력  설계의 라고 할 수 있다(표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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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문 분야 통합의 경향

통합 상 내용 사례

도시, 건축, 

엔지니어링, 조경

개발 계획의 상  단계에서 다양한 요구와 필

요 사항을 각 분야별 의견 조율을 통해 하나

로 통합함

a: 행정 심복합도시 b: 등포 가로환경 디자인 c: 도쿄 미드타운

건축, 엔지니어링, 

클라이언트

통합 설계 로세스와 같은 일정한 방법론에 

의해 계획을 추진하고 효율이 높은 설계를 진

행함

a: 리치몬드 빙상경기장 b: 통합  설계 로세스 c: 필드오퍼 이션스 네트워크 제안

건축, 조경, 원

새로운 개념과 방법으로 개별 문 분야의 역

량을 발휘, 복합 이며 통합 인 하나의 결과

물을 형성

a: 2000하노버엑스포 네덜란드 b: 수직농장 개념 c: 국 첼시 정원박람회

표 7. 통합  근 방식  설계 방법론의 경향

통합 상 내  용 사례

주민 참여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의 의사를 반

하고 주민의 참여 로세스  의사결정 과

정 자체를 시하는 경향을 보임

a: 주 폐선부지 푸른길 조성 b: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c: 원서동 한평공원만들기 

디자인 샤렛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 합리 인 설계안을 마

련하는데 을 두며, 집약 이고 력 인 

활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a: 행정 심복합도시 디자인 샤렛 b: 서울시 2008 도시갤러리 퍼블릭 샤렛 c: 요르단 리버피스 크 샤렛

력  거버 스

시민을 행정서비스를 생산하는 극 인 주

체로 인식, 정부와 동등한 지 를 가진 시민

들이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극 으로 참여

하여 의사를 극 반 하는 상호의존 이고 

력 인 과정  차
a: 시화지구지속가능발 의회 b: 기무사 과천 이  사업 개념 c: 포천 로컬 거버 스

 

지 까지의 설계가 주로 문가의 단에 의존하여 진

행되었다면, 주민 참여, 샤렛과 같은 방법은 설계의 결과뿐

만 아니라 설계의 과정까지도 요한 설계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설계안이 주는 충격을 최

소화하고 이해 당사자 간의 소통 문제와 의견 충돌을 최소

화할 수 있다는 에서 요한 통합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설계안의 결정 과정까지도 요한 통합의 상

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최근 주요 국제 설계공모

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문가들이 모여 하나의 으로 설계

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기도 했으며, 이는 기

본계획의 단계에서부터 통합  근을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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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환경설계에서 통합은 정도와 방식의 차이를 보이며,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에는 이를 보다 이론 으로 

근하고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까지 요시하는데, 연구를 통

해 지식과 경험을 통합하여 새로운 역 는 지식을 발견하고

자 하는 동시 의 경향을 환경설계 분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

다. 조경 인  분야의 통합 논의는 크게 계획 이론, 도시 이론, 

건축 분야, 공공 환경 분야, 엔지니어링 분야, 조경 이론으로 나

어 살펴보았는데, 계획 이론에서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  혹은 의사소통  합리성의 향으로 합리  계획 이론이 

력  계획 이론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

존의 계획 이론이 갖고 있는 국가 심의 하향  근과 상

유지  성향을 거부하고, 화와 토론을 통한 사회구성원 체

의 토론  합의 과정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주체들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을 시한다. 도시 이론에

서는 도시 공간의 평면  구성과 련하여 통합이 논의되는데, 

주변 경 과 환경 요소를 건축물과 통합 으로 다루는데 

을 둔다. 이는 도시 공간 요소들의 연계 계에 을 두는 모

습이다. 건축 분야에서는 주로 소재와 설계, 시공 기술 등에서 

통합에 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건축의 개별 시스템을 통

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목표는 건물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의 수가 증가하는데 따라 소비되는 시간과 

양을 이고자 하는데 있다. 즉, 개별 시스템 는 요소의 기능

 통합이라는 시각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 환경 

분야에서는 도시 환경의 이미지 형성과 리를 해 통합을 논

의하고 있으며, 도시의 주요 문화 컨텐츠를 생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도시 공간 환경과 련된 

다양한 분야와 상에 공공 디자인을 목시키는 노력으로 나

타나고 있다. 엔지니어링 분야는 그 구축물이 차 경  요소

로 인지되기 시작하면서 지속가능성 개념과 함께 요한 통합

의 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양상이다. 디자인 분야의 하나로 

재탄생하며 새로운 상이 분야의 외부로부터 지 되고 있다. 

조경에서는 랜드스 이  어바니즘의 근 략들이 이미 

요한 양상으로 실천에서 개되고 있다. 계획과 설계의 지형 

변화에 응하는 실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  분야의 변화에 따라 조경 한 그 상 변화가 

요청되고 있으며, 일부 그러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론  

측면에서는 경 에 한 새로운 의미 설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 을 ‘일종의 문화  이미지와 환경을 재 하고 구조화  

상징하는 시각  방식’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며, 일종의 인 라

스트럭처로 보는 견해와 복합 응시스템으로 보는 견해, 분야 

 이용, 설계 분야 간의 극 인 매체로 보는 견해 등이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경 이 그 자체로 각 분야 간

의 매체와 소통, 연결의 역할을 강화하며 조경의 새로운 역

을 확장  변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야별 통합의 논의 경향은 아직까

지 각 분야의 핵심 활동을 심으로 하여 인  분야의 장 을 

효과 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분

명하게 통합의 개념과 상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되

며, 분야 간의 장단 을 효율 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방법론 측면에서는 활발하게 이론과 실

천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사용

된 요소들의 통합을 지 하는데 논의의 이 맞추어지고 있

는 양상이다.

통합  설계의 근 경향은 크게 설계 상, 개별 문 분야, 

근 방식  설계 방법론의 세 가지 차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설계의 상 측면에서는 주로 개별 설계 주체들의 입장이 드러

나는데, 설계를 통해 형성되는 각 물리  상 간의 통합 는 

결합의 모습을 주로 볼 수 있다. 부분의 통합 사례가 여기에

서 발견되는데, 거의 모두 소재나 표 의 상이 몇 가지의 차

원에서 결합되는 모습이다. 문 분야의 측면에서는 각 개별 

분야 주체들이 설계 시 어떻게 활동하는지가 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개별 분야의 장 이 시 지를 이루면서 최 의 결

과를 향해 업하는 양상을 보인다. 근 방식  설계 방법론

의 측면에서는 효과 인 의사결정의 방법으로서 통합  근

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때는 개별 이해 당사자들의 소통과 종

합이 주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  환경설계 논의의 반  경향을 살

펴보았다. 이를 토 로 조경에 있어 ‘통합설계(integrated 

design)'의 개념과 의의를 찾는 것이 추후의 과제라고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볼 때 통합설계는 아직까지 실천  사례를 통

해 구체 인 디자인 방법론으로 강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통합 설계의 필요성과 이론  근이 다방면에서 확인

되고 랜드스 이  어바니즘과 같은 실천  움직임이 태동하

여 논의되고 있다는 은 고무 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종합  

근을 바탕으로 통합의 실천이 환경설계의 측면에서 논의되

어야 할 시 이다. 

-------------------------------------

주 1. 최근에는 ‘통합  어바니즘(integral urbanism)’에 한 논의도 나타나

고 있다. 난 엘린(Ellin, 2006)은 지난 세기 도시 개발이 인간과 화폐, 

상품을 효율 으로 피신시키고 보호하고 이동하도록 하는 하나의 기

계로 도시를 취 하 다고 지 한다. 마스터 랜으로 만들어진 분리되

고 고립된 도시와는 다르게, 통합  어바니즘은 연결(connection), 소

통(communication), 축 (celebration)을 강조하며, 근 와 포스트모던 

시 가 경 에 가한 상처를 치유하고자 한다. 이를 해 흐름(flow)을 

통합  어바니즘의 목표로 설정하고, 혼성성(hybridity), 연결성(connec-

tivity), 다공성(porosity), 확실성(authenticity), 취약성(vulnerability) 

등의 다섯 가지 특성을 지 한다. 

주 2. 통합의 실천 방안을 행정 조직이나 련 진행 체계에서 찾고자 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주최한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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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환경디자인 토론회”에서는 공공 공간의 통합  근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사례가 소개되기도 하 다. 여기에서는 참여디자인을 한 

거버 스 체계와 통합디자인 략 수립, 통합된 공간환경디자인을 

한 리, 운 시스템의 재편, 민간 문가의 코디네이터 참여, 교육과 

홍보 등이 주요 실행 방안으로 제시되기도 하 다. 지방자치단쳬와 공

공건축가, 지역 주민의 력  의사결정과 참여가 요하게 지 되었

으며, 이 게 만들어진 체계가 실행 략으로 제시되고 있다(건축도시

공간연구소, 2008).

주 3. 설계 과정에서 통합의 개념이 용되었거나 통합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으며, 보다 확장된 논의의 후속 연구를 해 연구 

상의 범 를 한정짓지 않고 나타나는 련 경향을 몇 가지의 통합  

설계 경향으로 정리하 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의 기 를 설정하기 

해 육하원칙에 따라 환경설계 분야에서 진행되는 주요 과정의 범주

를 나 었으며, 이를 토 로 Ⅲ장에서는 해당 분야별 통합 개념의 논

의 경향을 살폈으며, Ⅳ장에서는 개별 사례들의 통합 요소와 경향을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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