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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iversityisverybigscaleamongurbanfacilitiesasforsinglefacilitiesand

there is characteristic thataccompany various university supportfunctions in

contiguityarea.Widththathavediversespatialconfigurationgenerallyourcountry

universitycampusaroundwasformed,thisdoesfunctionthatconnectuniversity

andambit.Specially,formationenableschangeofspatialconfigurationthatexistent

width system hasifisnew around university campus.Also,can form more

animate and lively width spatialconfiguration by forming more various and

complexwidthspatialconfigurationinwidthhadformedinexisting.

It is that search specialquality of university surrounding width spatial

configurationanalyzingexisting widthspatialconfigurationofKangwonNational

Universitybackgatebyformationifthisstudyisnew incityandforecaststhe

change,andusedspacesyntaxbyspatialconfigurationanalysis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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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1)

1.1연구 배경 목

학은 단일시설로서는 도시 시설 규모가 매

우 크며 인 (주변)지역에 각종 학지원 기능을

수반하는 특징이 있다.우리나라 학캠퍼스 주변

에는 개 다양한 토지이용과 속한 변화가 나타

나므로 학의 입지가 도시 체에 미치는 향은

매우 크다[1].특히 도시환경 가로 공간은 일상

으로 경험되는 반복 체험공간이며,일상생활

속에서도 개개인과의 깊은 계를 지니는 상린

공간으로,인간은 가로를 보고 지나갈 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인상들로써 그 도시에 한 이미지를

***강원 학교 학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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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시키기도 하고 아름다움에 한 단을 내리

기도 한다[2].KevinLynch는 가로공간은 다수

사람들에 있어서 도시의 이미지에 한 요한 요

소이며,사람들은 가로를 지나는 동안 도시를 찰

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도시에 있어서의 가로의 역

할을 설명하고 있다[3].주변 가로의 이미지는 시

간과 공간에 따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특히

학 캠퍼스는 아침에서 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생명력을 얻어 가며 그 도시에서 가장 활기찬 공

간으로 변화 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같은

가로에 치하더라도 공간에 따라 다른 모습

을 경험할 수 있는 다이나믹한 공간 구조를 가지

고 있다.이러한 모습은 강원 학교 후문에서도 뚜

렷이 나타나는 특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개

통한 팔호 장∼강 후문∼애막골을 잇는 성로

로인하여 기존 강원 학교 후문의 공간구조의 변

화는 물론 심 공간의 변화에 따른 가로구조의

변화도 상된다.이에 본 연구는 학가 주변에

형성된 기존의 가로공간구조를 분석하고 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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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가로공간구조를 살펴 으로써 새로 확장

되는 도시가로의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도시가로

학주변 가로공간구조 형성을 연구의 목 으

로 한다.

1.2연구 범 와 방법

본 연구는 가로공간구조 변화가 있는 강원 학

교 캠퍼스 주변가로 에서 학주변에 조성된 주

거지, 학 부설병원과 학교 그리고 주이용자가

학생인 상업시설이 복합 으로 형성되어진 가로공

간구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강원 학교 후문가로

를 심으로 주변 17개 블록,약100,000㎡를 상

지로 선정하여 진행하 다.

연구의 조사는 비조사와 본조사의 2단계로 진

행하 다.우선 비조사를 통해 조사 상지 가

로공간의 구성 체계를 살펴보았으며,본 조사에서

는 비조사를 바탕으로 사진촬 ,통행량조사(가

로공간구조 변화 인 3월과 변화 후인 6월에 각

각 조사하 으며,평일과 휴일,출근시간 와 퇴근

시간 로 나 어 1일 10분씩 5회에 걸쳐서 장

조사한 평균값임),용도시설 황 건축물의 황

악을 심으로 가로공간구조의 특성과 문제

을 악하 다.

캠퍼스 주변가로에 형성된 가로공간구조를 분석

하기 해서는 국 런던의 힐리어(Hillier)교수와

연구 이 1980∼90년 에 걸쳐 개발한 공간구문론

(SpaceSyntax)[4]를 이용하 다.이 자료를 토

로 재 변화된 가로공간구조를 분석하 다.

2.이론 고찰

2.1도시 가로공간과 가로 건축물

F.Muiliza는 그의 서 [도시건축의 원리]에서

“도시는 사실상 무한정할 정도로 상 못할 에피

소드들의 다양한 모습이며,세부 으로는 커다란

질서가 있는 반면 체 으로는 혼란과 무질서 그

리고 소요가 있게 될 것이다.”[5]라고 언 하면서

도시라는 하나의 커다란 공간 속에서 여러 활동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다.한편 AldoRossi는 “도시

에 있어서 개개 건축의 표 성보다는 건축들이 구

성하는 공간이 더욱 요하다.”[6]며 도시 공간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가로라는 활동공간은 여

러 활동들을 수용하는 용기 역할을 하는 응공간

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가로에 형성된 건축물은 가로공간을 형성하는 요

소로서 외부활동의 장소 역할을 하는 가로공간의

일부로 인식되어야 하며,가로공간과 단 됨이 없

는 일체로 악되어야 한다[7].

2.2 학주변가로의 개념과 생성과정

학생들의 제 활동은 학 캠퍼스 내부의 공간

만으로 완성되지 못하고 학활동에 필요한 기능

보완공간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학 캠퍼스

주변에 면 는 선 으로 공간을 확장하게 된다.

이 주변의 보완공간 면 ,선 인 공간을 다 포

함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학 [8]이며, 학 주

변가로는 학주변의 공간 역 학생의 이용

이 비교 많은 시설이 선 으로,즉 가로연변에

집 으로 분포되어 있는 공간을 말한다.

한 학주변가로는 개별성과 역성을 가지면

서 학생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가 된다.이러한 개별성과 역성이 공간 으로 구

될 수 있는 범 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동

할 수 있는 거리의 경계 내에서 이루어진다.이때

거리는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거리로 시간상 10

분,거리상 800m내외로 보는 연구가 있다[9].

따라서 학가로는 가로연변에 학생들의 이용

이 비교 많이 분포된 공간이며 타 지역과 구별

되는 개별성과 역성이 있어 학생들의 유활

동이 강한 장소로서 보행에 당한 거리로 경계

지을 수 있는 가로로 정의 할 수 있다.일반 인

학가로의 생성과정을 보면 생성시기로 보아

학이 먼 정착된 후 지역이 발 되어감에 따라

학가로가 생성되는 경우와 주변지역이 개발된

후 학이 입지하여 기존의 가로가 학가로 역할

을 담당하는 2가지 경우로 별 할 수 있을 것이

다[10].본 연구의 사례 상지인 강원 학교 후문

지역 가로는 자의 경우에 속하고 있다.

2.3공간구문론(spaceSyntax)의 개념 기본

용어 정의

공간구문론은 하나의 공간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해서는 분석 상 건물 체 혹은 도시 내의 모

든 공간들과의 계와 역할 속에서 해당 공간을

분석함을 제한다.즉,공간 상호간의 구조를 분

석하여 각공간의 다른 공간으로의 근성 정도를

정량 으로 제시하는 연구방법론이다. 근성을

Space Syntax에서는 통합도(Integration)라 정의

하며,이는 체 공간의 통합성 혹은 공간구조

계상의 요도를 의미한다.SpaceSyntax의 계산

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AxialLine

과 TotalDepth값이다.AxialLine은 모든 공간을

직선으로 연결하 을 때.최 길이와 최소 개수로

구성되는 직선을 말하며 TotalDepth는 한 특정한

공간으로부터 다른 모든 공간으로의 깊이의 합을

말한다.

TotalDepth는 특정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 거치게 되는 최소한의 공간의 수를 의

미하므로 인 한 공간간의 깊이는 1이 된다.평균

깊이(MeanDepth)는 다른 모든 공간으로부터 어

떤 특정한 공간으로의 이동을 고려했을 때 얼마나

근하기 어려운가의 정도를 말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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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통합도(Globalintegration)는 분석 상 범

내의 축선도에 표 된 모든 축선(공간)들을 기 과

종 으로 가정하고,한 축선에서 다른 축선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때,각 경로의 공간깊이

를 합산하여 산출한 통합도이다.특정 공간의 체

통합도가 크다는 것은 다른 모든 공간으로 갈 때

거치는 축선의 개수 즉,방향 환의 횟수가 상

으로 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그 공간이 체

공간 구조상 근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지

까지의 연구 결과 체통합도는 토지이용패턴,지

가,인지도,통행량등과 한 련성이 있는 것

으로 밝 졌고, 체통합도와 에서 언 한 변수

들 간에는 일반 으로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

로 밝 졌다.

국부통합도(Localintegration)는 해당 공간을

심으로 인 한 범 에서 체통합도를 계산한 결

과이다.즉,해당 공간을 심으로 특정개수의 ‘공

간깊이’만 있다고 가정하여 체 통합도를 산출한

다.국부통합도는 사람들의 건물 도시의 인지도

와 공간사용 도,보행량,범죄빈도 등과 한

계가 있음이 연구를 통해 밝 졌다.

공간구조명료도(Intelligibility)는 공간구조의

체 인 속성에서 계산되는 체통합도와 국부 인

공간의 속성을 나타내는 연결도 혹은 국부통합도

와의 상호 련성이라 정의한다.두 인자간의 상호

련성이 크면 공간구조명료도가 크다고 정의한다.

즉,두 인자간의 련성이 크다는 것은 공간구조상

체 지역에서의 근성과 국부 인 측면에서의

근성의 상호 련성이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간구조명료도가 큰

지역일수록 그 지역 체에 한 공간인지도가 높

고 공간구조 공간이용패턴이 체계 이며 동시

에 측률이 높은 것으로 밝 졌다. 를 들면 서

울의 경우 명동,인사동 등 지역의 정체성이 높은

지역 혹은 상권이 형성되어 인지도가 높은 지역은

공간구조명료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11].

3.조사 상지 황 분석

조사 상지인 강원 학교는 춘천시 효자2동에

치하고 있으며 교지면 이 3,175만 3235㎡,건물

연면 은 20만 955㎡이고 체 학생 수는 3만 8천

여 명으로 한국 학교육 의회 국 40개 국립

학교 3번째로 큰 규모의 학이다.

강원 학교 주변 가로공간은 표1에서처럼 학

교 형성 기인 1954년부터 1970년 반까지는 인

근 주변에서 캠퍼스 내부공간까지의 근로의 개

념으로써 가로공간이 발생 되었으며,1970년

반의 경우는 후문을 심으로 발생된 가로공간 주

변으로 주거 심의 공간구조가 형성되었다. 재와

같은 가로공간구조는 강원 학교 승격과 더불어

본격 인 종합 학의 확장이 시작되어진 1980년도

이후부터 형성되어 지 의 가로공간구조를 형성하

게 되었다.

표 1강원 학교 캠퍼스 변천 과정[12]

1954년 1964년

1970년 반 1970년 반

1980년 1990년

2000년 (2009년 재)

2010년 마스터 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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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강원 학교 후문 가로 체계

A-21m B-7.5m C-7m D-21m E-6.5m F-8.2m G-6m H-21m

표2에서 조사 상지인 강원 학교 후문주변 가

로지역은 재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최근에 확장된 A가로를 포함하여

D,H가로는 21m의 편도 2차선의 교통체계를 이루

고 있으며 체 길이는 약 940m이다.B,C,E,F,

G가로는 주호진입가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상업시설이 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조사 상지는 A∼H 가로와 그 가로로 둘러싸

인 강원 학교 후문의 가로 공간에 해서 조사하

다.

3.1 상지 가로의 황

조사 상지인 강원 학교 후문지역의 가로공간

구조를 살펴보면,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쪽으

로 자리 잡고 있는 강원 학교 캠퍼스로 인하여

가로의 확장이 21m의 A가로를 축으로 심가로가

형성되어 확장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으며,캠퍼스

의 규모에 비해 상 으로 작은 가로공간으로 인

하여 단지 내에 다른 가로가 형성 되어진 복합

인 가로공간체계를 볼 수 있다.최근 확⋅포장된

A도로의 경우 편도 2차선으로 차량소통의 기능을

기 하 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분 주정차 구

역으로써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띄고 있다.

캠퍼스 후문에서 이어지는 보행로의 경우 그 폭

이 소하며 상업시설과 면하여 이미지 형성에

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최근 성로의 신설과

더불어 등산로 자 거 도로,꽃밭 가꾸기 등을

통하여 가로에 개방감을 주고 학과 지역사회간

의 연계를 통해 더욱 쾌 한 가로공간을 형성하려

고 노력하고 있다.

3.2 상지 건축물의 높이

상지 주변 가로 건축물의 높이를 살펴본 결과

표3과 같은 분포가 나타났다. 체 건물들은 1층부

터 6층까지의 다양한 높이를 가지고 있었으며 가

장 많은 층수로는 3층>2층>4층>1층>5층>6층 순

의 분포를 보 다.

표 3건축물의 높이에 따른 분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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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지 용도시설 황

학교 캠퍼스 주변의 경우 일반 용도지구에서

와는 다른 복합 인 시설분포를 보이는 것이 특징

이다.강원 학교 후문의 경우 이용 상자들이

학생부터 주변 지역 주민들까지 거의 세 가 함

께 이용함에 따라 그 다양성을 가지며 한 서로

다른 공간에 한 요구에 따라 다양한 공간이 필

요하게 되었다.

표 4용도시설 분석을 한 가로공간구역 설정

표 5 학주변 용도시설분류[1]

구 분 용 도

1.주거용도 단독주택,공동주택,원룸

2.음식 매시설
음식,정육 ,패스트푸

드,제과

3.일반 매시설
실내장식용품,인형 매,편의

,슈퍼마켓,잡화

4.일반서비스시설
빨래방,세탁소,방앗간,철물

,열쇠수리 ,신문사,사진

5.유흥/오락시설
까페,주 ,구이,호 ,다방,노

래방

6.체육/여가시설
당구장,탁구장,볼링장,만화

가게,오락실,PC방

7.의류/패션시설
의류,악세사리,화장품,귀

속,이미용실,제화,가방,안경

8.교육/문화시설
서 ,도서 여 ,비디오방,

학원,복사인쇄,문구,팬시

9.보건/ 생시설
병원,약국,한약방,의료기

매,목욕탕

10.융/업무시설
은행,신용 고,부동산소개

소,일반사무소

11.공공시설
동사무소, 출소,소방서,우

체국,보건소,공원,유치원

12.숙박시설 여 ,여인숙

13.기타 주차장,교회,공장,창고,가스

상지 가로공간의 용도시설 황 분석을 하여

표4와 같이 강원 학교 후문 가로 공간의 심

인 축 사거리,후문사거리,사 삼거리 3곳의 주

변가로를 기 으로 상지를 A∼Q까지 총 17개

구역으로 나 어 조사하 으며,시설분류는 표5의

학주변 용도시설분류표를 기 으로 분석하 다.

표 6 상지 용도시설분류

분석한 상지 주변 시설은 총 877개시설이며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용도를 차지하는 것으로는

표7에서 볼 수 있듯이 주거용도(537개),유흥/오락

시설(135개),음식 매(95개)순의 분포를 보 으

나,교육/문화시설(14개) 공원(0개)등의 문화

공간과 공용공간은 부족한 모습을 보여 용도시설

의 상 편 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표 7 상지 용도별 시설수

용도시설 분석 결과 상지 가로 주변을 심으

로 학 이 형성 되어 있으며,그에 따라 상업시

설이 우선 으로 발달한 가로공간구조 성격을 띠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 주거 공간의 경우 단

일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와 다른 공간의 성

격을 가진 시설들과 수직 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

우도 볼 수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체로 심가

로변 상업시설들과 연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상지에서는 한정된 지 내에서 다양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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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을 형성하기 하여 수평 공간 보다는 수직

공간상에서 복합한 공간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표7에서처럼 A∼Q구역에 따라 조 씩 주요 성격

이 다른 경향이 나타난다.특히 성로(축 사거리

에서 후문사거리방향)를 따라 유흥/오락시설이

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그 지역을 둘러싸

고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가로공간구조를 볼

수 있다.

표 8 상지 용도 유율 주요성격

지역 주요성격

A 주거

B 음식-주거-유흥/오락

C 주거

D 주거-음식

E 주거

F 주거-유흥/오락

G 유흥/오락-주거

H 유흥/오락-주거

I 주거-유흥/오락

J 유흥/오락

K 주거

L 주거

M 주거

N 주거

O 주거-유흥/오락

P 주거

Q 주거

3.4 상지 통행량 분석

춘천시 서남부에 치한 강원 학교는 춘천시

도심의 약 1/8에 해당하는 넓은 캠퍼스를 지니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지리 성격을 지니고 있음으

로 인해 자연스럽게 도심부와 춘천의 서남부를 지

리 으로 단 시키는 도시공간구조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이러한 시 에서 최근 도심부와 서남부를

잇는 성로의 확⋅포장 두 지역을 바로 연결

하는 터 의 개통으로 인하여 강원 학교 후문의

기존 가로공간구조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

었다.

표 9통행량 조사 지 이동 방향

A:축 사거리 B:후문사거리 C:사 부고삼거리

(1)가로공간변화 후의 차량통행량비교

표 10가로공간변화 이 차량통행량

표 11가로공간변화 이후 차량통행량

표10과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 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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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흐름은 주말보다 평일이,출근시간 보다 퇴근

시간 에 많은 동선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표10에서의 출근시간 차량의 흐름은 체로

C-c➝B-c➝A-c의 성로를 따라 도심지로 이동하

는 양산을 보 으며,퇴근시간 에는 이와 반 로

A-a➝B-a➝C-b의 도심지에서 학교방향으로 성

로를 따라 이동하는 양산을 보 다.즉,기존에 형

성되어진 가로공간구조의 향으로 인하여 통과

동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1에서도 출근시간 차량의 흐름은 체로

C-c➝B-c➝A-c( 성로를 따라 도심지방향)로 이

동하는 모습을 보 으며 퇴근시간 에는 이와 반

로 A-a➝B-a➝C-a(도심지에서 새로 생긴 터

방향)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 다.

표10과 표11의 두 그래 에서 볼 수 있듯이 가

로공간변화 이후 가장 큰 특징은 C-a로의 흐름이

에 띌 정도로 증가한 것이다.이것은 기존의 도

심지역과 춘천시 서남부 두 공간을 이어주는 역할

을 하던 C-b가로의 기능이 두 지역을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C-a가로로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한

체 으로 각 지 을 통과하는 차량의 수가 늘어

난 것을 볼 수 있는데,이는 새로운 도시공간구조

의 변화에 따라 가로공간구조가 변화된 결과이다.

(2)가로공간변화 후의 보행량비교

표 12가로공간변화 이 보행량

표 13가로공간변화 이후 보행량

표12와 표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 인 보행

량은 주말보다 평일이,출근시간 보다 퇴근시간

에 많은 동선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강 후문주변➝축 사거리➝사 삼거리

순으로 보행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이처럼 보

행량이 강 후문 축 사거리로 집 된 이유는

가로공간이 상 으로 다이나믹하며 다양한 공간

이기 때문이다.

차량통행량의 변화와는 달리 보행량의 변화는

크게 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C-a,C-c부분

의 보행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 다.이는 새로운

도로가 신설되었으나 보행자가 보행하기에 합한

가로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3.5공간구문론(spaceSyntax)을 이용한 상

지 가로공간구조 분석

(1) 체통합도(Globalintegration)

가로공간구조의 변화에 따른 강원 후문의

체통합도를 살펴본 결과 표14에서 볼 수 있듯이

1.195에서 1.092로 0.103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새로 신설된 가로 공간으로 인하여 기존

도심의 공간구조선상의 끝부분이었던 강원 후문

지역이 도심의 외곽부라고 할 수 있는 애막골 지

역과 연결됨에 따라 체 으로 도심공간이 확장

되어졌으며 그 결과 두 공간을 연결하는 매개공간

으로써 상지 가로가 그 역할을 한 결과로 보여

진다. 한 기존 성로와 후문사거리와 강원 병

원 후문을 이어주는 두 가로를 최고 으로 하여

인 한 가로 방향으로 통합도가 낮아지는 과거의

가로 공간구조에서 강원 학교 후문과 사 부고

정문을 이어주는 가로를 기 으로 인 한 가로로

통합도가 낮아지는 가로공간구조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춘천시 도심 캠퍼스 주변을

지나가는 순환로로써의 가로의 기능이 남서쪽 신

설가로로 상당수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이로 인하

여 상지 가로주변 공간구조의 변화가 지속 으

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국부 으로 상

지 가로 주변에 지가 상승,토지이용증가,인지도

통행량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표 14강원 후문 체통합도 변화

Integration_Before Integration_After

1.195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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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부통합도(Localintegration)

가로공간구조의 변화에 따른 강원 후문의 국

부통합도를 살펴본 결과 표15에서 볼 수 있듯이

1.422에서 1.357로 0.065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존에 공간구조가 형성되어있는 가로구조

에 새로운 가로가 생김으로 인하여 통합도의 변화

를 가져왔으며,신설가로의 경우 주변으로 확장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단일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

로로 그 기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15강원 후문 국부통합도 변화

Localintegration

-Before-

Localintegration

-After-
1.422 1.357

후문가로의 국부통합도의 경우 체통합도와는

달리 가로공간의 심이 성로 주변과 후문 먹자

골목의 2개의 심으로 나뉘는 모습을 볼 수 있었

는데 이는 차량교통이 아닌 보행으로 이루어진

상지 가로의 공간 특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상으로 캠퍼스 주변만을 볼 때는 주 이용자의 보

행동선이 주요가로변이 아닌 건물로 둘러쌓은 내

부가로에 집 되는 상을 나타낸다.이것은 성

로보다 성로와 내부가로망을 이어주는 후문사거

리∼강원 병원후문가로와 후문거리 내부가로의

통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두 가로가

상지 가로 공간 에서 가장 요한 심 가로공

간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말해 다.즉,이 두 거리

는 상지 가로 공간 이용자에게 거리와 건물에

한 인지도를 높게 만들어 과 동시에 통행량

한 높게 만들어 주는 가로 공간 요소인 것이다.

(3)공간구조명료도(Intelligibility)

표 16강원 후문 공간구조명료도 변화

Intelligibility_Before Intelligibility_After

0.902 0.866

강원 학교 후문의 공간구조명료도(X축= 체통

합도,Y축은=국부통합도)는 표16과 같이 가로공간

구조 변화 과 후에 각각 0.902에서 0.866으로

0.036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이는 가로공간구조

가 변화된 후 상 으로 나빠진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변화 후의 수치인 0.866의 경우 일반 으로

높은 수치의 공간구조명료도 값으로써 공간구조에

많은 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국부 으로는 기존보다 공간인지도가 낮은 공간

공간구조,공간이용패턴이 체계 이지 못한 공

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4.춘천시와 강원 후문 공간구조 비교

부분 상업시설이 집되어 있는 강원 후문

과 유사하게도 춘천시의 경우, 규모 택지개발

신도심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공간구조분석 결과

춘천시 공간구조의 심은 아직도 기존 상업지역

이 형성되어진 원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이

처럼 유사한 공간구조를 가진 춘천시와 강원 후

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상지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4.1춘천시 공간구조 특징

60년 경춘축(남북방향)과 70년 경원축(동나

방향)을 기 으로 확산⋅발 하 던 춘천시는 80

년 에 들어 도시의 공간 확장보다는 도로망과

시가지 정비에 주력하 다.이때까지의 도시공간구

조는 체의 심성이 변하지 않는 60년 와 비슷

한 단핵구조의 형태를 띄고 있었다.90년 들어

춘천지역이 크게 확장되고 본격 인 새로운 택지

개발이 시작되면서 춘천의 도시공간구조를 변화시

켰고,2000년 들어서는 기존의 택지개발 지역과

연계한 택지개발지구가 체계 으로 개발되어,기존

도심과 새로운 택지지구와의 도로가 유기 으로

연결되었다.이러한 이유로 실 으로는 주거환경

이 우수한 신도심으로 인구와 산업체의 이동이

격하게 이루어져 원도심의 쇠퇴와 새로운 도심이

형성되었으나,도시공간구조 인 면에서는 도심이

분리되기보다는 신도심이 춘천시 체에 한 부

분으로 나타나 도시 체에 히 통합되었고,원

도심에 형성된 상업지역은 변화가 거의 없어 공간

구조의 심은 지속 으로 춘천시 앙에 치하

고 있다[13].

4.2춘천시와 강원 후문 공간구조 비교

춘천시 체 공간수는 2,298개로 상지의 23개,

28개 보다 거의 100배에 해당되는 공간 규모를 가

지고 있었다.표 17을 보면 체 으로 체통합도

공간구조 명료도는 강원 후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국부통합도의 경우에는 춘천시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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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표 17춘천시와 강원 후문 공간구조비교

구분 공간수
체통합도 국부통합도 공간구조

명료도평균 최 최소 평균 최 최소

◉ 2298 0.620.990.231.543.590.33 0.565

★ 23 1.192.010.531.422.400.33 0.902

☆ 28 1.092.060.551.352.360.33 0.866

◉:춘천시[13]★:강원 후문-before☆:강원 후문-after

이와 같은 결과는 춘천시의 공간구조 에서 강

원 학교 후문이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강원 후문의 경우 춘천시의 다

른 지역보다 토지이용패턴,지가,통행량,공간인지

도가 높으며 공간구조 공간이용패턴이 체계

임과 동시에 측률이 높은 공간구조의 성격을 가

진다.이러한 강원 후문의 공간구조 특성은 춘천

시 공간구조의 심인 원도심과 유사한 성격을 띄

고 있으며,이것은 강원 후문의 용도시설분포

주거시설 다음으로 상업시설이 많이 분포하는 이

유이다.

5.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로 황,용도시설,통행량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가로공간구조 분석을 통하여

강원 학교 후문 가로공간구조의 변화에 해서

알아보았으며,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기존의 강원 학교 후문의 경우 수평,수직

으로 다양한 공간들이 서로 층되어 있는 복합

인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차량 심과 보행

심의 2개의 서로 다른 성격의 메인 가로를 심

으로 가로공간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기존 공간 구조의 경우 처음 형성되어진

캠퍼스 과 이후에 형성되어진 상업시설이 서로

복합 이며 유기 인 배치구조를 이룸으로써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상 지역만의 독특한 공간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하지만 캠퍼스와 주변지

역과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지 내의 공

공시설 문화공간이 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캠퍼스 주변지역으로의 학 문화 확산과

에 한 측면에서는 인식과 제도 인 변화가

요구된다.

2)새로운 공간 구조의 변화에 따른 교통량은 변

화는 표18과 같이 과후가 각각 3,101 와 4,116

로 총 1,015 (약32.7%)가 증가하 고.보행량은

표19와 같이 변화 과후가 각각 424명과 552명으

로 총 128명(약30.2%)이 증가하 다.

표 18공간구조변화에 따른 교통량변화

표 19공간구조변화에 따른 보행량변화

통행량의 변화 요한 특징으로 나타난 것은

사 부고 삼거리로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

로써,이는 도심과 서남부를 이어주는 주요 순환로

의 변화를 의미하며,앞으로의 가로공간구조의 변

화가 더욱 다양하고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

각된다. 다른 특징으로는 신설가로의 교통량보

다 보행량의 증가가 상 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설된 가로의 심부의 터 소한 보

행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앞으로의 가로의

요도로 볼 때 주변 가로 정비 경 디자인을 통

하여 걷고 싶은 보행자 용도로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3)SpaceSyntax를 이용한 공간구조분석을 통해

본 강원 학교 후문 가로공간구조의 변화는 표 20

과 같다.

표 20강원 학교 후문 SpaceSyntax분석 결과

공간변화
체통합도

Integration

국부통합도

Localintegration

공간명료도

Intelligibility

강 후문

( )
1.195 1.422 0.902

강 후문

(후)
1.092 1.357 0.866

체통합도의 경우 0.103(1.195➝1.092)감소를 보

이며,국부통합도의 경우 0.065(1.422➝1.357)감소를

보인다.공간명료도의 경우 0.036(0.902➝0.866)감소

를 보인다.이와 같은 수치의 변화는 상지의 가

로공간구조를 변화 이 보다 인지도가 낮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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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공간구조 공간이용 패턴이 더욱 비체계

인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요소로써 토지이용감소,

지가하락,인지도 통행량 하락 등을 측할 수

있으나 상지 분석 결과 발생한 수치의 경우 일

반 으로 변화 후 모두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수치의 감소에 따른 공간구조의 변화는 지극

히 국부 으로 나타날 것으로 단된다.

4)SpaceSyntax분석을 이용한 춘천시 도심과

강원 후문을 비교한 결과 체통합도의 경우 춘

천시 보다 강원 후문의 공간 변화 후의 수치

가 각각 약1.9배,약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간구조 명료도의 경우에도 약1.6배,약1.5배 높은

것으로 났다.국부통합도의 경우에는 춘천시가 강

원 후문의 공간변화 후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수치는 각각 약1.1배,약1.1배로 나타났다.

한 강원 후문의 용도시설분포를 볼 때 상업

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상업시설이 집하게 분포하고 있는 춘천

시 공간구조의 심인 원도심과 강원 후문의 공

간구조가 유사성을 띄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어

진다[14].

결과 으로 강원 후문의 가로공간의 경우 서

울의 명동과 인사동처럼 지역의 정체성이 높은 지

역 혹은 상권이 형성되어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춘천시의 랜드마크로써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시의 가로는 생명력을 가지며 가로가 지나가

는 주변에는 생명력을 지닌 공간들이 이벤트를 만

들어 낸다.특히 도시 속 작은 도시인 캠퍼스와 그

주변 가로는 더욱더 많은 생명력을 지닌 공간이

되어야 하며 이 가로공간구조는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문화 허 로써 주변지역과 유기 으

로 연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신설 가로에 의한 기존 가로공간구조

의 변화를 강원 학교 후문을 심으로 연구한

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캠퍼스와 지역사회의 교류와 소

통이 요시 되는 시 에서 캠퍼스 주변가로에

한 반 인 분석과 함께 앞으로 변화될 가로공간

에 한 연구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후속 연구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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