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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의 구성원들은 개인적 특성이나 경험 등에 따라 다양하

게 도시를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 내에서 활동하기 위해 

방위 정립 수단으로 인지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자기중심

적이며 주관적인 좌표체계에 의하여 좌우되게 된다. 따라서 도

시인의 다양한 개개인의 인지도는 도시에 대한 중첩적인 공공

의 이미지(public image)를 갖게 되며, 동일한 집단 속의 개개인

은 전혀 무관하게 인지하지만 그들이 공통으로 갖는 도시의 공

적 이미지를 갖게 된다.1)

이러한 도시의 다양한 공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노원구

의 태릉골프장(태릉CC) 개발사업은 지역의 역사·보존과 경관성

을 배려하기보다는 도시의 개발이 우선시 되는 세계문화유산의 

태릉 일대 훼손 우려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고 있다.

또한, 노원구 주민들은 공청회를 시작하자마자 태릉CC를 공

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경위를 물으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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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에 거주하는 A 씨는 "태릉CC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한 지 

약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급하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뭔

지 궁금하다"라며 "조선 왕릉이라는 문화유산에다 육군사관학

교가 자리한 중요한 지역을 굳이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이

유로 훼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2)

또한, 노원구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전파연구소와 삼육대 에

코팜 부지를 택지개발부지로 포함하는 것은 우리 구의 의견인

데, 정부와 협의한 내용은 아니다"고 했다. 또 공공주택특별법

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르면, 수용인

구 1만명 이상 택지개발사업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이

어서 노원구 용역과 별개로 사업시행자가 추후 이 부지 교통 대

책을 별도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 관계자는 "우리 구 

의견을 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용역을 공고하고 교통 대책을 마

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용역에 따르면 현재 자연녹지지

역, 개발제한구역인 태릉골프장은 향후 개발계획에 따라 주거

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예정이다. 태릉골프장 택

지개발의 사업 기간은 2021~2028년으로 제시됐다. 한편 노원구 

주민들은 태릉골프장 개발에 항의하며 교통 대책 수립과 저밀

도 개발, 녹지 보존 등을 요구하고 있다.3) 이러한 다양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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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보존의 영역에 포함되고 있는 삼육대학교의 위치는 태릉의 

조선 왕릉과 불암산에 둘러싸여 있고 서울시 노원구 태릉과 구

리시 갈매동, 남양주시 별내면의 3개의 시와 동을 포함한 지리

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Fig. 1.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모습

이에, 본 연구는 역사보존과 경관 보호로 이슈화되고 있는 

태릉 주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도시민들이 장소를 찾고 공감

할 수 있는 도시의 장소 이미지 평가항목의 중요도를 분석하고

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연구의 공간적 위치 및 범위는 강릉 북동과 인접해 위치한 

서울시 노원구 화랑(공릉동)에 위치한 정문과 구리시 갈매동,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이 후문에 해당하는 삼육대학교 캠퍼스

와 그 인접 지역 1.0km 내·외로 구간을 포함한다<Fig. 2>.4)

Fig. 2. The Damage of the Taereung and 

Gangneung Areas (Lee, 2022)

4) 이임정, 조치웅, 노영란, AHP를 활용한 아름다운 장소 이미지의 중요도 

인식 분석, 농촌건축학회지, 24(2), 2022, p.5.

<Fig. 2>와 같이 태강릉 영역 주변으로 역사적 문화유산과 경

관자원이 풍부하고 지도에 표현된 장소 이미지를 통해 대중적

으로도 익숙한 장소이기에 현재도 도시민들이 즐겨 찾는 태릉, 

태릉선수촌, 경춘선숲길, 강릉, 태릉 플라타너스 나무 가로수길 

등의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특징 외에도 서울여대, 강릉

과 태릉 사이에 태릉선수촌, 태강릉의 남쪽 영역에 태릉사격장, 

태릉골프장 등이 인접해있어 방문의 접근성 및 용이성이 높은 

곳이다.5)

이에, 불암산의 자연경관 자원과 교육 시설이 공존하고 다양

한 방문 목적 및 공간이용의 행태가 나타나는 삼육대학교 캠퍼

스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대학 내 이용자 및 방문객이 인

식하는 장소 이미지 평가항목의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현상학적 방법과 AHP 설문 조사를 통해 분석

하였다.

첫 번째, 연구 문헌 조사와 기존 연구에서의 현상학적 연구

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경관 및 장소의 이론과 

방법론을 검토하여 도시 이미지의 요소를 도출하였다. 시대의 

발전과 변화의 흐름 속에 경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

로 판단되나 장소와 경관에 관한 기본 개념을 기본으로 분석하

였다. 세 번째, 태릉 관련 기사 · 정기간행물을 대상으로 분석하

고 지역성과 역사성의 빈도수 및 타당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검토된 항목을 기준으로 지표 유형화를 진행하

였다. 1차에서 전문가 심층 면접(Depth Interview)을 위해 경관심

의 경력자와 도시 및 경관 전공자, 도시 및 경관계획의 실무 경

험이 있는 전문가를 3개의 그룹으로 관련 학회 및 대학, 관련 

공무원들에게 추천을 받아 인터뷰를 3회 실시하였다. 2차에서 

FGI(Focus Group Interview)는 엔지니어 전문가와 관련 전문가인 

교수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4월에 3회 실시하여 지표가 

완성되었다. 설정된 지표를 기준으로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분석방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통

해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는 Expert Choicell, 

MS Excel 2017의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6)

 

2. 이론적 고찰

2.1 장소

장소는 환경의 한 단위로서 위치(Location)이상의 의미를 가

지며 하나의 큰 맥락 속에서 다른 장소와 구분될 수 있는 그 자

체의 질서를 갖고 각개의 특이성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와의 사

이에 동질성과도 관련되어 인간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

문에 물리적 형태와 외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활동 및 

이들이 나타내는 의미와 상징 등으로 구성된다. 즉, 장소란 구

5) 이임정, 조치웅, 노영란, AHP를 활용한 아름다운 장소 이미지의 중요도 

인식 분석, 농촌건축학회지, 24(2), 2022, p.2.

6) 이임정, 조치웅, 노영란, AHP를 활용한 아름다운 장소 이미지의 중요도 

인식 분석, 농촌건축학회지, 24(2), 2022,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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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사물들로 구성된 총체성을 의미하며 지역성(Locality)과 

연관되어 재료, 형상, 질감, 그리고 색상 등의 구체적인 사물들

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특성(Character)’과 ‘분위기

(Atmosphere)'를 부여하는데, 이것이 장소의 본질이다.7)

장소는 그 장소를 경험하는 이용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공간과 장소의 의미는 다소 중첩되기도 

하지만 사용자의 체험에 따라 어떤 공간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그것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장소가 생성됨으로써 장소의 정

체성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장소와 사용자 간의 상호

작용을 토대로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장소적 특성을 ‘장소 정체

성’ 이라 할 수 있다.8)

Fig. 3. C. Noberq-Schulz’s Analysis of Landscape (ezistential approach)

2.2 현상학적 접근 경관분석법

현상학적 측면에서 경관을 분석 또는 평가하는 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관에 대한 총체

적인 경험을 대상으로 한다. 인체의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물

리적 자극은 물론이고 경관의 역사, 의미, 느낌 등도 대상으로 

삼으며, 이들이 융합되어 나타나는 경관의 고유한 특성을 찾아

내는 경관분석의 방법 중 하나이다.

경관분석에서 현상학적 접근은 경관의 평가 또는 분석 기법

이라기보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상학적 접근은 기존의 과학적⋅정량적 접근에 대비될 수 있

는 새로운 안목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이른바 과학적 평가방법에서 일반성 또는 대표성의 

추구로 인하여 경시될 수밖에 없었던 개개인의 경험 및 고유성

의 파악을 중심 과제로 삼고 있다.9)

또한,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인간의 의도된 행위(action)와 표

출된 행위(behavior)를 구별하고, 정작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

는 의도된 행위라는 것이다.

현상학적 접근이 환경 설계와 관련하여 발전시킨 가장 중요

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장소성(sense of place)이라고 할 수 있다. 

장소성의 개념은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전통적인 환경 설계 방

법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종합적이고 체험적인 새로운 차원

에서의 환경 설계 방법을 암시해주고 있다. 경관의 개념과 장소

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몇 가지 관점에서 보

면 첫째로, 우리가 경관을 생각할 때는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함축됨을 느끼지만, 장소를 생각할 때는 ‘안에 있다’라는 의미

가 함축됨을 느낀다. 둘째로, 경관은 물리적 구성의 성격이 강

7) 전미화, 이찬, 공공공간의 장소정체성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방안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20(4), 2011, p.146.

8) 서동진, 임종훈, 장소 정체성을 위한 도시 공공공간 유형 연구, 한국공간디자인

학회지, 11(1), 2016, pp.89-99.

9) 이임정, 조치웅, 노영란, AHP를 활용한 아름다운 장소 이미지의 중요도 

인식 분석, 농촌건축학회지, 24(2), 2022, pp.4-7.

하며 넓은 공간적 범위를 함축하고 있는 데 비해, 장소는 상대

적으로 좁은 공간적 범위를 함축하며 물리적 성격에 더하여 행

동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셋째로, 장소는 

행위를 함축함으로 인하여 경관에 비해 더욱 경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넷째로, 장소는 행동의 중심이고 경관은 장소에

서 밖으로 전개되는 전경이라고 본다면, 장소의 영역 확대에 따

라 경관은 장소로 전환된다.10)

2.3 장소 이미지(정체성)

장소와 장소 경험의 주체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

어지는 장소적 특성을 ‘장소 정체성’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으며 

결국 장소란 곧 장소의 정체성이라는 도식이 성립한다. 정체성

이란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다른 것과 구분되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장소 정체성의 요소는 물리적 환경, 인간 활동, 의미라는 세 

가지인데 이 요소들이 시공간의 맥락과 결합되고 요소 간의 변

증법적 상호조합이 이루어져 다른 환경과 구분되는 장소의 특

성, 즉 정체성을 갖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11)

장소 정체성은 '장소 이미지'를 통해 사회적으로 구조화된다. 

에드워드 렐프는 장소 이미지가 곧 그 장소의 정체성이며 장소 

경험의 강도와 깊이의 구조인 수직축과 경험의 주체인 집단 상

호 간에 들어있는 장소에 대한 지식의 사회적 분포인 수평축이 

교차되어 구조화된다고 하였다.12) 심리학자 올포트(Gordon w. 

Allport)는 이미지의 대상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사건, 사물, 자연 

등도 포함하면서 집단에 대한 이미지가 장소, 또는 지역민을 대

상으로 형성될 경우 그것이 바로 장소 이미지라고 설명하였다. 

즉, 장소 이미지는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신념과 의도, 지식 등

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장소를 경험하는 강도에 따라 구조화

된 장소에 대한 평가이자 심리적 그림이다. 장소 이미지는 크게 

한 사람이나 집단이 대상 지역에 대하여 갖는 일련의 시각으로 

보는 시각과 장소의 개별적 부분들이 갖는 이미지가 총체적으

로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는 시각으로 나눌 수 있다.13)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장소 이미지’는 이러한 장소를 

이용하고 경험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장소 

인식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4 선행연구 고찰

연구를 수행하면서 경관 및 장소 이미지와 관련된 선행연구

를 검토하였다.

경관 관련 연구는 2011년 ~ 2016년 사이 권윤우 외 4인(2011)

과 이춘홍(2012)은 경관 이미지와 경관이 미치는 잠재력이나 경

10) 이임정, 조치웅, 노영란, AHP를 활용한 아름다운 장소 이미지의 중요도 

인식 분석, 농촌건축학회지, 24(2), 2022, pp.2-3.

11) 전미화, 이찬, 공공공간의 장소정체성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방안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20(4), 2011, pp.146-147.

12) Edward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역, 초판, 논형, 서울, 2005. p.129.

13) 전미화, 이찬, 공공공간의 장소정체성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방안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20(4), 2011,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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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이미지에 관한 연구를 통해 경관이 단순한 환경이 아닌 ‘이

미지’라는 인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2020년 이상민은 경관 인식이 어린이의 교육프로그램

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지역 구성원으로서 지역 경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연구를 제시하였다. 

장소 관련 연구는 2009년부터 꾸준히 경관과 함께 많은 연구

가 이루어진 것은 장소와 정체성 그리고 이미지이다. 2009년 한

성미, 이한울, 전미화, 권일옹, 서동진, 김예림 등은 다양한 정체

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그중 장소에 관한 정체성 연구가 

많았으며 나머지의 연구도 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정체성으로 

이용자 입장에서의 장소성 형성요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이론을 기반으로 한 가설을 검증하

는 방법으로 장소 이미지 평가항목의 중요도 분석의 정량화 연

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례 대상지를 선정하여 상대적 중요도 

평가를 분석하고 정량화한다는 것에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Table 1.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3. 분석의 틀

3.1 AHP(계층분석방법)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상호 배타적인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의사결정 방법이다. 

AHP는 문제가 복잡하고 다수의 평가 기준이 있을 경우 인간의 

뇌가 단계적으로 또는 계층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활용하여 

판단한다는 원리에 기초한다. 

AHP는 상대적 중요도 혹은 선호도를 비율 척도(ratio scale)로 

측정하여 정량적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건물 후보 입지를 

선정하거나, 인사고과의 평가 기준을 구성하거나,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에 출시할 제품을 선정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Fig. 4. Structure of AHP's General Analysis Frame

AHP 분석에서 응답자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응답하였는가

를 판별할 수 있는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를 반드시 확

인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A는 B보다 중요하고, B는 C보다 중

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A는 C보다 덜 중요하다고 평가한 경우 

응답 결과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일관성 지수는 

응답의 논리적 모순을 검증하는 지표로 0.1 이하이면 일관성 있

게 비교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계층적 분석으로 얻어낸 각각의 요소와 대안 간의 쌍

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각각의 요소 및 대안들이 상

위요소 및 기준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중요성을 갖

는지 찾아내는 과정을 전 계층에 대해 수행하고, 찾아낸 비교 

값에 대해 고유치 계산 방법을 이용해 최종적으로 각 요소 간 

구분 저자 제목 연구 내용

경관

권윤우 외 

4인

(2011)

1970년대 이후 한국 경

관연구의 경향 분석

국내 경관연구가 시작되었던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경관’

이 지니는 의미의 변화를 파악

이춘홍

(2012)

지역 경관의 잠재력 제

고를 통한 문화경관의 

형성에 관한 연구

경관 이미지와 경관의 잠재력을 

도출하고 일상적으로 대하는 자

연경관의 차이를 이해하고 분석

하여 경관 형성 계획의 반영을 

연구

신지훈 외 

2인

(2014)

천안시 구도심의 경관 

이미지 분석에 관한 연

구

천안시 역사 주변의 상업 가로경

관을 중심으로 이미지를 형용사 

어휘로 분석

박수지,김

한배

(2016)

서울 경관·명소의 지속

과 변화

조선조 한양의 지속과 변화 속에

서 서울 도시경관의 동태적 정체

성을 파악을 위해 시대별 주민과 

이용객의 인지 속에 나타나는 경

관·명소의 변화를 분석

이상민 외 

3인

(2020)

경관 인식 향상을 위한 

어린이 경관 교육프로

그램 개발연구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역 경관에 

대한 경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분석

장소 

이미지

한성미 외 

2인

(2009)

서래마을의 장소 정체

성에 대한 연구

서래마을을 대상으로 주민과 이

용자의 장소성 지각의 차이와 장

소적 현상을 통한 형성요인과 장

소 정체성 연구

이한울, 

안건혁

(2011)

상업지역 장소 정체성

에 영향을 주는 가로공

간 구성요소

서울의 대표적 상업지역인 명동

을 대상으로 가로의 장소 정체성

에 영향을 주는 가로공간의 요소

를 분석

전미화, 

이찬

(2011)

공공공간의 정체성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

인 방안 연구

특수한 장소성에 기반하여 차별

적이고 통합적인 장소의 정체성

을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인 가이드

라인 항목과 위계를 연구

구분 저자 제목 연구 내용

권일웅, 

최익서

(2013)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가로시설물 기능 변화

에 관한 연구

가로시설물의 특성 요소를 지역 

정체성 특성과 연결하여 분석하

고 활용요소를 도출

서동진, 

임종훈

(2016)

장소 정체성을 위한 도

시 공공공간 유형 연구

장소의 이미지 향상과 장소의 정

체성 확립을 통해 공간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공공공간의 유형을 

파악하여 제시

김예림, 

손용훈

(2017)

이화동 벽화마을 주민

과 관광객 간의 장소 정

체성 인식 및 경관 선호 

차이에 관한 연구

도시재생, 참여디자인 등에 대해

서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벽화마을 경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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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및 대안의 선호도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FGI를 통해 설정된 장소 인식 

평가항목 간의 이미지를 정량화하기 위해 쌍대비교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하였다.

3.2 장소 이미지의 지표설정

지표설정은 1단계 요소도출과 2단계 지표 유형화를 통해 구

성되었다.

첫째, 임승빈(Im, 2009)은 경관분석법의 방법을 크게 전통 과학

적 방법과 현상학적 경관분석방법으로 구분하였으며, 경관 본질

의 의미를 분석하고 개인적 경험에 의지하는 장소성이 강조되는 

현상학적 접근방식을 분석의 틀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현상학적 분석방법은 개방적(가설, 정의 등을 배제함), 총제

적(실제 상황을 대상으로 함), 정성적 접근, 인과관계에 대해 회

의를 가짐, 예측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임, 체험적 차원에서의 

타당성이 요구됨, 피험자의 개성 및 특성이 연구에 중요한 역할

을 함, 이해를 목표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Fig. 5. Index setting and categorization research method 

둘째, 경관을 분석하는 경관의 기준은 크게 자연경관과 인공

경관으로 구분된다. 본 논문은 이 기준으로 자연경관의 산림 경

관, 도시경관의 도시경관 장소 이미지를 분석한다.

셋째, 개인적 경험에 의지하는 현상학적 접근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장소 이미지를 선정하고 선정된 이미지를 전문가 집

단심층 면접의 집단토론(FGI)을 통해 최종 지표를 설정한다.

탐색 조사는 조사 문제가 불명확할 때 기본적인 통찰과 아이

디어를 얻기 위하여 실시된다. 계량적 방법보다 주로 비계량적 

방법에 따른 자료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지며 문헌 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심층면접법, 표적 집단면접법 등이 있다.

심층면접법은 전문 면접원이 1명의 피면접자를 대상으로 주

제와 관련된 질문을 가지고 탐사방식에 의해 깊게 질문해 나가

는 방법으로 심층 면접을 함으로써 풍부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도출해낼 수 있다.

장소의 이미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삼육대학교 캠퍼스 대상

지를 중심으로 불암산 자락과 인접하고 1.0㎞ 범위에 해당하는 

자원을 분석하여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으로 분리하였다. 다음으

로 분리한 장소들이 역사성, 보존성, 자원성의 중요도가 있는지 

문화재청 및 인터넷 조사, 문헌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하

였고, 캠퍼스 내의 인공자원들은 학생 및 교직원, 방문객의 이

용도를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리된 이미지들은 FGI를 통해 

재정립하였다. 

FGI는 관련 업종 엔지니어 전문가 2인과 관련 전문가인 교수 

및 공무원(교수 2인, 공무원 1인)을 대상으로 3회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 집단토론 결과를 통해 20개의 항목을 산림 경관과 도

시경관 부문으로 분류하여 상위항목 체계로 설정하였으며, 평

가지표별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여 조정하였다. 최종 심

층 면접 적합성 검토에서 20개의 평가지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도출된 도시민들의 장소 인식 요소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평가를 참고하여 산림/녹지, 수변, 역사/문

화재, 시가지, 가로 및 보행로, 광장, 건축물/시설 부문으로 분류

하여 장소 이미지 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한다<Table 

2>.14)

Fig. 6. Analytic Hierarchy Process 

14) 이임정, 조치웅, 노영란, AHP를 활용한 아름다운 장소 이미지의 중요도 

인식 분석, 농촌건축학회지, 24(2), 2022,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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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ocation image selection15)

15) 이임정(2022) 연구의 평가항목에서 연구된 평가항목을 활용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장소를 인식하는 평가항목이 어떤 특성과 의미가 있는지 연계성

을 연구하고자 하는 후속 논문임.

4. 장소 인식에 대한 중요도 분석

4.1. 대상지의 이해

본 연구의 대상인 삼육대학교(三育大學校, Sahmyook University)

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사립 대학이다. 미국

에서 시작된 개신교단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 의해 설

립되었다. 1906년 10월 10일에 평안남도 순안에서 시작된 의명

학교(義明學校)와 그것을 계승한 조선합회 사역자 양성소, 그리

고 삼육신학원(三育神學院) 및 삼육신학대학을 모체로 하여 발

전하였다.16)

지리적으로는 강릉 북동과 북한산 자락에 인접하고 있어 자

16) 위키백과, ko.wikipedia.org/wiki/%EC%82%BC%EC%9C%A1%EB%8

C%80%ED%95%99%EA%B5%90

분

류

평가항목

(상위)

항목별 

세부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이미지

산

림

경

관

(2)

산림/녹지

(2)

불암산 자락

자연 숲 

놀이터

수변(1) 제명호

도

시

경

관

(5)

역사/

문화재(3)

강릉

태릉

오얏봉

시가지(1) 별내신도시

가로 및 

보행로(5)

학교입구

소나무 

가로길

벗꽃길

화랑로 

가로수길

경춘선숲길

(폐선)

분

류

평가항목

(상위)

항목별 

세부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이미지

광장(3)

잔디광장

쏠로몬 광장

박물관앞

광장

건축물/

시설

(5)

운동장

삼육대학 

교회

100주년 

기념관

온실

삼육초·중·고

Lee(20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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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경관이 우수하며 최근 별내신도시와 갈매 신도시의 개발로 

태릉 주변 일대는 경관 훼손으로 인해 도시민의 휴식 및 힐링 

공간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4.2 설문개요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은 학생, 교직원, 방문

객 등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조사의 형

식은 2021년 6월~10월에 걸쳐 심층 면담하고 설문에 대한 협조

를 구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총 83부를 설문하였다

<Table 3>.

본 연구의 설문표본의 성별 분포는 남성(37.3%), 여성(62.7%)

의 분포를 보이며, 직업에서는 교직원(31.3%), 학생(27.7%), 방

문객(38.6%), 기타(2.4%) 등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대에서는 10

대(3.6%), 20대(12.0%), 30대(10.8%), 40대(15.7%), 50대 이상

(57.8%) 등으로 나타났고, 해당 지역을 알고 지낸 기간에서는 1

년 미만(12.0%), 1년 이상 ~ 5년 미만(15.7%), 6년 이상 ~ 10년 

미만(24.1%), 11년 이상 ~ 15년 미만(48.2%) 등으로 분포하였다. 

삼육대학교 캠퍼스 방문 목적에서는 근무(28.9%), 수업(31.3%), 

산책 및 방문객(34.9%), 기타(4.8%) 등으로 나타났다.17)

Table 3. Location image (Respondent analysis)

분류 빈도 백분율

성별
남 31 37.3

여 52 62.7

직업

교직원 26 31.3

학생(초·중·중·고·대학생) 23 27.7

방문객 23 38.6

기타 2 2.4

연령

10대 3 3.6

20대 10 12.0

30대 9 10.8

40대 13 15.7

50대 이상 48 57.8

해당지역을

알고 지낸

기간

1년 미만 10 12.0

1년 이상~5년 미만 13 15.7

6년 이상 ~ 10년 미만 20 24.1

11년 이상 ~ 15년 미만 40 48.2

삼육대학교 

캠퍼스

방문 목적

근무 24 28.9

수업 26 31.3

산책 및 방문객 29 34.9

기타 4 4.8

계 83 100.00

Lee(2022) 참고

17) 이임정, 조치웅, 노영란, AHP를 활용한 아름다운 장소 이미지의 중요도 

인식 분석, 농촌건축학회지, 24(2), 2022, p.8.

2019년~2021년까지 코로나 19로 인해 삼육대학교 캠퍼스와 

불암산 산책로 입구는 학교시설로 출입이 제한되었지만, 꾸준

히 방문하고 있는 방문객과 학교를 이용하는 학부모 및 지역 주

민들은 방문이 통제되어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고, 주민과 방문

객들에게 장소와 이미지 간 특성에 대해 설문하였다. 또한, 대

상지가 가지고 있는 경관적·역사적 장소의 의의와 방문 목적을 

질문하고 이 지역에서 대상지가 가지는 장소성과 장소의 이미

지 인식에 관한 설문을 1:1 대면으로 설문하였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설문은 캠퍼스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설문하고 경관과 장소 이미지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1:1 대면으

로 설문하였다. 

코로나 19로 출입은 제한적이지만 교직원의 출근과 교육의 

목적, 산책 및 방문객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였고 50대 이상의 

연령대가 11년 이상 알고 지내면서 꾸준히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

으며 장기간 대상지를 방문하여 산책과 힐링을 즐기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18)

4.3 장소 인식의 이미지 간 중요도 평가  

(1) 산림/녹지 세부항목 간 중요도 평가 

산림/녹지 관련 하위 세부항목에 대한 쌍대비교하여 행렬을 

작성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불암산은 일반인(.728), 교직원(.717) 등은 학생(.583)

보다 높았고, 반대로 자연숲 놀이터는 학생(.417)이 일반인(.272)

이나 교직원(.283)들에 비해 높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 <Fig. 7>.

Table 4. Relative importance of forest/greenery details

대분류 중분류 항목 
상대적 중요도

일반인 교직원 학생

산림/녹지
불암산 .728 .717 .583

자연숲놀이터 .272 .283 .417

Fig. 7. Relative importance of forest/greenery details

18) 이임정, 조치웅, 노영란, AHP를 활용한 아름다운 장소 이미지의 중요도 

인식 분석, 농촌건축학회지, 24(2), 2022,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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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문화재 세부항목 간 중요도 평가 

역사/문화재 관련 세부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

였다.

그 결과, 강릉명종 정자각은 일반인(2.86), 교직원(.271) 등에 

비해 학생(.245)이 상대적으로 낮은 차이를 보였다. 태릉은 일반

인(.417), 학생(.408) 등에 비해 교직원(.343)이 상대적으로 낮은 

차이를 보였다. 오얏봉의 경우 교직원(.386)과 학생(.348) 등이 

일반인(.297)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에서 일반인은 .008, 교직

원은 .011, 학생은 010 등으로 모두 0.1 미만이므로 쌍대비교가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Fig. 8>.

Table 5. Evaluation of importance between historical/cultural properties 

detailed items

대분류 중분류 항목 
상대적 중요도

일반인 교직원 학생

역사/문화재 

강릉명종 정자각 .286 .271 .245

태릉 .417 .343 .408

오얏봉 .297 .386 .348

Consistency Index .004 .006 .006

Random Index .525 .525 .525

Consistency Ratio .008 .011 .010

Fig. 8. Evaluation of importance between historical/cultural properties 

detailed items

(3) 가로 및 보행로 세부항목 간 중요도 평가 

가로 및 보행로 관련 세부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

하였다. 

그 결과, 학교 입구는 학생(.107)이 일반인(.071), 교직원(.058)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제일 낮은 중요도

를 보였다. 소나무 가로길의 경우 교직원(.182), 학생(.164), 일반

인(.144) 등의 순으로 중요도를 보였고, 벚꽃길은 일반인(.221), 

학생(.213) 등이 교직원(.199)보다 약간 더 높았다. 화랑로 가로

수길은 일반인(.256), 학생(.243) 등이 교직원(.217)보다 약간 더 

높았고, 경춘선숲길은 교직원(.344), 일반인(.308), 학생(.273) 등

의 순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에서 일반인은 .013, 교직

원은 .004, 학생은 .014 등으로 모두 0.1 미만이므로 쌍대비교가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Fig. 9>.

Table 6. Assessing the importance between the street and sidewalk details

대분류 중분류 항목 
상대적 중요도

일반인 교직원 학생

가로 및 

보행로

학교입구 .071 .058 .107

소나무 가로길 .144 .182 .164

벗꽃길 .221 .199 .213

화랑로 가로수길 .256 .217 .243

경춘선숲길 .308 .344 .273

Consistency Index .014 .005 .016

Random Index 1.11 1.11 1.11

Consistency Ratio .013 .004 .014

Fig. 9. Assessing the importance between the street and sidewalk details

(4) 광장 세부항목 간 중요도 평가

광장 관련 세부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잔디광장은 학생(.336)이 일반인(.388), 교직원(.386)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차이를 보였다. 솔로몬 광장은 교직

원(.432)이 일반인(.339), 학생(.327) 등에 비해 비교적 높은 차이

를 보였고, 박물관 앞 광장은 학생(.338), 일반인(.272), 교직원

(.182) 등이 상당한 격차를 서로 보이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에서 일반인은 .010, 교직

원은 .000, 학생은 .018 등으로 모두 0.1 미만이므로 쌍대비교가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Fig. 10>.

Table 7. Assessing importance between square details

대분류 중분류 항목 
상대적 중요도

일반인 교직원 학생

광장

잔디 광장 .388 .386 .336

솔로몬 광장 .339 .432 .327

박물관앞 광장 .272 .182 .338

Consistency Index .005 .000 .009

Random Index .525 .525 .525

Consistency Ratio .010 .000 .018

Fig. 10. Assessing importance between square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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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시설 세부항목 간 중요도 평가

건축물/시설 관련 세부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

였다. 

그 결과, 운동장은 일반인(.152)이 교직원(.186), 학생(.182) 등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차이를 보였다. 삼육대학교회는 교직

원(.193)이 일반인(.140), 학생(.149) 등에 비해 비교적 높은 차이

를 보였고, 100주년 기념관은 교직원(.354)이 학생(.284), 일반인

(.24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온실은 일반인(.218), 학생(.187) 

등이 교직원(.106)보다 더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삼육초·중·

고는 일반인(.241), 학생(.198), 교직원(.160) 등의 순으로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에서 일반인은 .008, 교직

원은 .003, 학생은 .015 등으로 모두 0.1 미만이므로 쌍대비교가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Fig. 11>.

Table 8. Evaluation of importance between building/facility details

대분류 중분류 항목 
상대적 중요도

일반인 교직원 학생

건축물/시설

운동장 .152 .186 .182

삼육대학교회 .140 .193 .149

100주년기념관 .249 .354 .284

온실 .218 .106 .187

삼육초·중·고 .241 .160 .198

Consistency Index .008 .004 .016

Random Index 1.11 1.11 1.11

Consistency Ratio .008 .003 .015

Fig. 11. Evaluation of importance between building/facility details

4.4 최종 중요도 간 특성

20개 세부항목별 종합가중치는 대분류 항목과 중분류항목, 

그리고 세부항목에 대해 분류 수준에 따른 항목 수를 고려하여 

항목 수 가중치로 중요도를 일차적으로 조정한 후, 2차에서는 

대분류 중요도와 중분류 중요도, 그리고 세부항목 중요도를 곱

하여 종합중요도를 산정하였고, 산정된 종합중요도를 다시 문

항 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11개 중요도의 합산 값이 1이 되도록 

최종 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된 최종 중요도를 산

정하여 제시한 것이다<Table 9>, <Fig. 12>.

분석결과, 불암산 자락은 모든 이용자 군에서 제일 높은 1순

위를 기록하였고, 자연숲 놀이터는 5~7순위로 비교적 높은 중

요도를 보였다. 재명호는 교직원은 2순위였지만, 일반인은 6순

위, 학생은 13순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경관 중 강릉 

명종 정자각은 학생은 9순위이었으나 일반인과 교직원은 15~16

순위로 크게 낮은 차이를 보였다. 태릉의 경우 학생은 2순위, 일

반인은 5순위가 비교적 높았지만, 교직원은 16순위로 크게 낮

은 차이를 보였다. 오얏봉의 경우 학생은 3순위로 매우 높았지

만, 일반인과 교직원은 11~12순위로 낮은 차이를 보였다. 별내

신도시의 경우에는 모든 이용자 군에서 17~19순위로 낮은 중요

도를 보였다. 학교 입구도 역시 모든 이용자 군에서 18~20순위

로 매우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소나무 가로실은 교직원은 7순

위로 비교적 높았으나 일반인은 11순위로 중위권, 학생은 14순

위로 하위권에 위치했다. 벚꽃길은 모든 이용자 군에서 4~8순

위로 비교적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화랑로 가로수

길 역시 모든 이용자 군에서 3~5순위, 경춘선숲길(폐선)도 모든 

이용자 군에서 2~4순위로 상위에 위치하였다. 잔디광장은 모든 

이용자 군에서 8~10순위로 중위권에 속하였고, 솔로몬 광장도 

9~13순위로 중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앞 광장

은 학생은 11순위로 중위권으로 보았으나 일반인과 교직원은 

16~17순위로 하위권으로 보았다. 운동장은 교직원은 14위권으

로 학생과 일반인의 17~18순위보다 높은 차이를 보였다. 삼육

대학교회는 교직원은 13순위로 학생과 일반인의 18~19순위보

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100주년 기념관은 모든 이용자군에서 

7~9순위로 중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은 교직원

은 20순위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으나 학생과 일반인들은 

14~16순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삼

육초·중·고는 일반인은 10순위로, 교직원과 학생들의 15순위보

다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세부항목 간 장소 이미지는 수변 경관의 ‘재명호’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불암산 자락의 장소 이미지는 세 그룹 모두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장소 이미지가 한 

사람이나 집단이 대상 지역에 대하여 갖는 일련의 시각으로 보

는 시각과 장소의 개별적 부분들이 갖는 이미지가 총체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는 시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산림 경

관은 이 두 가지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교직원과 등산 및 산책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방문객에게는 

재명호와 함께 어우러지는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움을 공감하는 

장소 이미지였다면 학생들이 특정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산림 

경관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체험 여부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장소 인식의 중요한 평가항목임을 알 수 있다.

도시경관의 경춘선숲길과 화랑로, 가로수길은 누구나 함께 

접근할 수 있는 공공성이 강한 장소로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로 세 그룹 모두 비슷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태릉, 오얏봉, 벚꽃길, 자연 숲 놀이터의 경우는 사람

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장소보다는 특별한 장소를 

목적한 개별적인 부분들이 갖는 이미지가 총체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10  韓國農村建築學會論文集 제24권 3호 통권86호 2022년 8월

Table 9. Final importance of detail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일반 교직원 학생

가중치 순위 가중치 순위 가중치 순위

산림

경관

산림/

녹지

불암산 자락 .126 1 .156 1 .083 1

자연숲놀이터 .047 7 .062 5 .059 6

수변 재명호 .049 6 .143 2 .043 13

도시

경관

역사/

문화재

강릉명종정자각 .040 15 .020 16 .048 9

태릉 .058 5 .026 12 .080 2

오얏봉 .041 12 .029 11 .069 3

시가지 별내신도시 .029 17 .017 19 .027 19

가로 및 

보행로

학교입구 .022 20 .018 18 .027 20

소나무가로길 .044 11 .056 7 .041 14

벗꽃길 .067 4 .061 6 .054 8

화랑로가로수길 .078 3 .066 4 .061 5

광장

경춘선숲길(폐선) .094 2 .105 3 .069 4

잔디광장 .047 8 .042 10 .045 10

솔로몬 광장 .041 13 .046 9   .044 12

박물관앞광장 .033 16 .020 17 .045 11

건축물/

시설

운동장 .028 18 .025 14 .037 17

삼육대학교회 .026 19 .026 13 .030 18

100주년기념관 .046 9 .048 8 .058 7

온실 .041 14 .014 20 .038 16

삼육초·중·고 .045 10 .022 15 .040 15

가중 중요도는 1단계에서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에 대해 각각 문항 수에 

따른 보정을 하고, 2단계에서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의 보정된 중요도를 

곱하고 합산이 1이 되도록 추가 조정한 값

Fig. 12. Final importance of detail

5. 결 론

이상에서 장소를 인식하는 이미지의 평가항목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장소 이미지 간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방문객과 학생은 수

변 경관보다는 산림/녹지 경관이 2배 더 추억의 장소로 인식하

는 것으로서 불암산 자락과 삼육대의 보행로가 연결되어 있고 

이 보행로는 경춘선숲길까지 연결되어 접근성이 높은 점에서 

불암산 자락의 자연요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교직원들은 수변 경관을 산림 경관보다 더 추억의 장소 이미지

로 인식하는 것으로 대조적인 특성을 보였다. 이는, 개인별 장

소에 대한 체험 여부가 얼마나 중요하게 장소 이미지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지표이다.

도시경관에서 방문객들은 어느 한 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모

든 장소의 이미지를 인지했지만, 그중에서도 ‘가로 및 보행로’

의 장소를 가장 인상 깊은 장소로 인지하였다. 하지만 교직원

은 ‘가로 및 보행로’의 장소가 가장 중요하고 그 중요도 수치

도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학생들은 2개의 그룹 중 가장 낮은 

중요도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학생들은 ‘역사/문화재’의 장소

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지하여 연령별, 방문 목적, 선호도가 명

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람들은 도시개발에 관심

은 많으나 시가지 경관을 좋은 장소의 이미지로 인식하지 않

는 것으로 개발과 보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장소의 총

체적인 결합의 이미지가 시민들의 인식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산림/녹지의 ‘불암산’ 요인은 방문객과 교직원이 중요한 장

소로 인식하였으나 학생들은 ‘자연숲 놀이터’를 더 선호하여 일

정 공간에서 직접 체험하는 장소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현상학

적 측면의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관에 대한 총체적인 경험을 대상으로 한다는 장소를 공감하

는 고유한 특성이 보이는 지표이다.

역사/문화재는 ‘태릉’의 역사성을 방문객과 학생이 중요하다

고 인식하였으나 교직원들은 학교 내의 ‘오얏봉’의 의미를 잘 

알고 실제로 많이 방문하여 기도와 심신의 안정을 기원했기 때

문에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인체의 오감을 통해 받아

들이는 물리적 자극은 물론이고 경관의 역사, 의미, 느낌 등의 

장소 이미지의 인식이 융합되어 나타나는 경관의 고유한 특성

을 잘 보여주는 평가항목이다.

가로 및 보행로는 3개의 그룹 모두 ‘경춘선숲길’이 가고 싶은 

장소로 인식되었으며, 교직원들은 직장과 연결된 새로운 ‘경춘

선숲길’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는 보존을 기반으로 

하는 경관계획이 중요한 것으로 검증되었고 도시의 개발도 중

요하지만, 산업의 산물로 남게 되는 장소도 다양한 환경의 장소

들이 연결되어 사람들이 모이는 교류의 장으로 활성화가 된다

면 가장 이상적인 장소의 이미지로 남을 것이다.

광장은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장소로써 교직원은 ‘솔

로몬 광장’, 방문객은 ‘잔디광장’, 학생은 ‘박물관 앞 광장’을 

각각 다르게 인식하여 장소 체험의 주체인 사람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 만들어지는 장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장소 

이미지를 통한 그룹별 이미지가 총체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시설은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한 공간으

로 그 목적에 많은 영향을 받는 장소로써 방문객은 ‘삼육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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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교직원과 학생은 ‘100주년 기념관’으로 그 특성이 명확

한 것으로 물리적 환경, 인간 활동과 의미의 시공관과의 맥락

과 결합되는 변증법적 상호조합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특성을 

갖는다.

이처럼 장소는 사람들의 체험과 흐르는 시간 속에 추억이 되

고 그러한 경험과 추억이 다시 ‘장소’라는 공간으로 찾게 되는 

지역의 이미지 및 정체성을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소 이미지 간 평가항목의 중요도 분석

방법은 추상적인 이미지로 인식되는 요인들을 정량화하고 요소 

간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였으나 특정 대상지의 장소를 대상으

로 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하지만 장소 이미지의 인식

에 관한 분석 방식은 장소 이미지 간 특성에 대한 항목별 변수

의 사용을 제안하고 있어, 추후 다른 장소 이미지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장소를 인식하는 이미

지의 평가방법이 정량적인 장소의 이미지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의미를 갖는다. 향후 다수 지역의 장소 인식에 

대한 이미지 형성요인이나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데 응

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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