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42(5): 1~12, 2014. 10. 

J. KILA Vol. 42, No. 5, pp. 1~12, October, 2014

pISSN 1225-1755   eISSN 2288-9566

http://dx.doi.org/10.9715/KILA.2014.42.5.001

한국조경학회지 제 42권 5호(2014년 10월)  1

†: 본 연구는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09-0084749).
Corresponding author: Yoonku Kwon, College of Architecture and Urban Studies, College of Architecture and Urban Studies,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Blacksburg, VA 24061, USA, Tel.: +1-540-553-6663, E-mail: forkyk@gmail.com, ykkwon@vt.edu

장소기억의 재현을 주제로 조성된
서울숲, 선유도공원의 장소성 형성 구조 연구†

임승빈*․권윤구**․정윤희***․허윤선****․변재상*****․최형석******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미국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 건축도시대학․***(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학전공․*****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수원대학교 도시부동산개발학과

Internal Structure of the Sense of Place for Parks that were aimed at 
Reenacting the Place Memory

- Focusing on Seoul Park and Seonyudo Park -

Im, Seungbin*․Kwon, Yoonku**․Jeong, Younhee***․Hue, Younsun****․

Byeon, Jaesang*****․Choi, Hyungsuk******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Architecture and Urban Studies,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USA

***Landscape Welfare Institut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Landscape Architecture, Shingu University
******Urban Planning and Real Estate, Suwon University

ABSTRACT

Recently, the reenaction of place’s memories that were considered sense of place based on its historic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 were assumed important topics for recovering and making the park from industrial sites, such as factory, industrial

complex, industrial city, labor residential development, landfill, etc., to the public all over the world.

This research aimed to conduct some preliminary data for making the park’s sense of place highly. So, after conducting

the structural forms of sense of place for Seoul Forest and Seonyudo Park that were designed and built by considering

its place memories actively, park planning and design implications that were considered its sense of place were suggested.

The research results those were derived from the structural forms of sense of place for Seoul Forest and Seonyudo

Park’s are the following.

First,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on Seoul Forest and Seonyudo Park were determined that the natural-

physical, artificial-physical, and experiential environmental factors’ satisfaction of Seoul Forest and Seonyudo Park have

an effect on forming the Sense of Place. In addition, the sense of place was affected by the willingness to visit.

Second, according to its physical environment, the experiential factors, such as plays, exercises and etc., wer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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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relatively. Therefore, experiential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significantly with physical factors to make the

sense of place highly.

Third, even the places were under similar category, the factors’ and valuables’ relative importance were changed. As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aid, specific valuables’ related with each factors would be differentiated due to the

places’ characteristics. For example, the results were showed that natural-physical factor was more important than artificial-physical

factor in Seoul Forest. On the other hand, artificial-physical factor was more important than the natural- physical factor.

This research carries some significance for applying a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various place to conduct the sense of place’s structural model, for suggesting relative specific methods to make the sense

of place, and for being a step forward to substance of sense of place.

If further studies conduct focusing on various places to draw the forming models of sense of place that were based this

research’s analysis methods and results, those researches would contribute to make the urban place meaningful, characteristically

and affectionately. Furthermore, those researches would contribute in making a humane and competitiveness city.

Key Words: Factors of the Sense of Place, Industrial Park,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국문초록

최근 전세계적으로 공장과 공단, 공업도시, 노동자 주거 단지, 쓰레기 매립지 등의 인더스트리얼 사이트를 공공의

땅으로 회복하고 공원화함에 있어 장소가 지니고 있던 역사적, 형태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고유한 장소성을 고려한 장소기

억의 재현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공원설계에 있어 주요한 목표가 되고 있는 장소성 높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조성 및 개원 당시 공원을 설계하는 방식에 있어 장소의 기억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

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서울숲과 선유도공원의 장소성 형성 구조를 도출하여, 향후 장소성을 고려한 공원계획 및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토대로 도출된 서울숲, 선유도공원에 대한 장소성 형성구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서울숲과 선유도공원은 자연물리적, 인공물리적, 체험적 요인의 만족도가 장소성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소성이 높아질수록 방문용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소의 물리적 환경에 따라서 서울숲과 선유도공원은 놀이, 운동 등 체험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소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물리적 요인에 더하여 체험적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동일한 유형의 장소일지라도 개별 장소의 특성에 따라 요인 및 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장소별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요인과 관련된 구체적 변수의 중요도는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숲에서는 자연물리적 요소가 인공물리적 요소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유도공원에서는 인공물리

적 요소가 자연물리적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소성 연구에 있어 정량적 연구방법인 구조방정식 모형을 다양한 장소에 도입하여 장소성 구조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통하여 장소성 형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장소성의 실체에 한걸음 더 접근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방법 및 결과를 토대로 더욱 다양한 장소를 대상으로 장소성 형성모델을

도출하는 후속 연구가 계속된다면, 의미 있고 개성적이며 정겨운 도시의 장소, 더 나아가서 인간적인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일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장소성 형성 요인, 인더스트리얼공원, 구조방정식 모형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산업유형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공장과

공단, 공업도시, 노동자 주거 단지, 쓰레기 매립지, 항만, 비행

장, 군사 기지 등의 인더스트리얼 사이트를 공공의 땅으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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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고, 이를 공원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Czerniak et al., 2007). 국외에서는이미프레쉬킬즈(Fresh kills)

와 다운스뷰파크(Downsview park) 등의 많은 공원화 사업에

서 인더스트리얼 사이트가 공원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하늘공원, 서울숲, 선유도공원, 서서울호수공원 등의

공원이 기존의 인더스트리얼 사이트에서 공원으로 변화하였고,

시민들에게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설계 목표 및 설계 개념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기존 인더스트리얼 사이트가 지니고 있

는 고유한 장소성을 고려한 장소기억의 재현이다. 장소가 지니

고 있던 역사적, 형태적 특성을 기반으로 장소성을 살리면서

보존과 개발이라는 양면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

이다. 이러한 경향은 실제로 '역사성과 장소성을 승화시킨 창조

공원 조성'을 주요한 목표로 삼았던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1),

‘기존의 흔적을 중첩하고 역사성과 장소정체성을 연결하는 공

원 조성'을 목표로 삼았던부산의 미군 하야라야 부대 이전 대

상지의 공원화사업(부산시민공원)(Busan, 2005)과 ‘근대산업

유산으로서의 가치(역사성, 지역성)를 유지하면서 문화창작발

전소로서의 관련기획에 따른 활용에 관한 공원조성’을 목표를

제시한 서울시의 당인리 서울복합화력발전소 공원화 현상공모

와 마포석유비축기지 국제현상설계 공모(Lafent, 2013; 2014)

등 최근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다양한 공원화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인더스트리얼 사이트에 대한 공원화 사업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산업의 변화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인더스트리얼 사이트에의 공원화에

있어 주요한 목표가 되고 있는 장소성이 높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장소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장소성 형성 전략을 세워

조성하는 과정이바람직하다고판단하였고, 이에 본 연구는 조

성 및 개원 당시 공원을 설계하는 방식에 있어 장소의 기억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서울숲과 선

유도공원의 장소성 형성 구조를 도출하여, 향후 장소기억의 재

현을 주제로 조성되는 공원계획 및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1)

1) 장소 및 장소성에 관한 연구

장소 및 장소성에 관한 연구는 Tuan(1979)이 장소와 장소성

개념 연구를 시작한 이래, 장소와 장소성의 정의 및 형성 원리

등에 대한 이론적 연구(Norberg-Schultz, 1980; Edward Relph,

1976; F. Steele, 1981, Shin, 1991; Lee and Hwang, 1997; Kim

and Sung, 2005; Lee, 2006; Im, 2009; Hong et al., 2011 etc.)

가 주를 이루며 발전되었고,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실존주의

철학에 기반을 두어 장소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해석에 초점

을맞춘현상학적 연구를 지향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도 여전

히 장소성 형성에 관한 분석연구가 주로 진행되었고, 이와 함

께 장소성의 형성 여부와 그 정도를 개방형 설문방법 등을 통

한 정량적평가연구가진행되었으나, 연구 방법과 해석에 한계

를 지닌다는 지적을받았다(Thornquist, 1992; Patterson, 1992;

Kim, 2001; Brown and Raymond, 2007; Kim, 2008; Kim, 2008

etc.). 이에 최근에는 장소성의 형성 정도를 직접 측정하지 않

고 장소성 형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는 장소애착과

장소정체성 등의 관련 매개개념으로 장소성 형성여부를 측정

하였던 기존의 정량적 연구를 넘어 통계모형인 구조방정식 모

형을 활용하여 장소성 형성에 관한 개념을 정량적으로 검증하

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Shim and Lee, 2008; Kim, 2010;

Shin and Choi, 2010; Im et al., 2011; Kim and Choi, 2011;

Lee and Choi, 2011 etc.), 이를 토대로 환경계획 및 설계에 관

한 구체적인 시사점이 도출되고 있다(Kwon et al., 2011).

이와 같이 장소 및 장소성에 관한 연구는 도시 내 다양한 장

소를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환경계획 및 설계를 위

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인

더스트리얼 공원에 대한 관심 증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장소성 연구는 아직까지 장소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초점을맞

춘 연구만이 국내 소수 연구에서 진행되었고(Kim and Sung,

2005; Han and Zoh, 2010), 특히 공원의 장소성 해석에 있어

장소성 형성 구조를 정량적으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한 연구

를 진행한 경우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소기억의 재현을 주제로 조성된 서울숲과

선유도공원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장소성 형

성의 의미와 구조를 정량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장

소기억의 재현 및 장소성을 고려한 공원 형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장소성 형성 구조에 관한 연구

장소성 형성 구조 도출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장소성 형

성 구조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설모형을 설정하는 과정

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에 장소성 형성 구조에 관한 선행 연구

를 살펴보았다.

장소성 형성 구조에 관한 연구는 크게 정성적, 정량적 연구

로 구분할 수 있다. 장소성 형성 구조에 관한 정성적 연구는 주

로 현상학적인 관점으로 장소 및 장소성의 이론적, 기술적 연

구를 통하여 주로 환경과 인간의 상호관계에서 장소 및 장소성

이 형성됨을 관찰하여 장소성 형성 구조를 제안하였으며, 정량

적 연구는 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토대로 장소성 형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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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구조를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장소성 형성 구조에 관한 정성적 연구

Relph(1976)는 장소를 구성하는 고정된 물리적 환경, 활동,

의미, 그리고 장소의 혼이라는 네 가지 요인을 고려한 장소성

형성 구조를 제안하였다. 이때 장소성을 구성하는 4가지의 요

소 간의 관계를명확하게구분하는 것은매우 복잡한 과정이며,

장소성 형성에서 이들 간의 상호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고 하였다. Steele(1981)은 장소를 구성하는 형성요소인 물

리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간의심리학적 상호관계에 의하여

형성됨을 장소성 형성 구조를 통하여 설명하였으며, 장소성은

인간의 환경에 대한 자극적 반응의 일련의 패턴과 같으며, 이

런 반응들은 환경 경험자의 의식적인 지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닌 무의식적 반응이라 하였다. Greene(1996)은 장소성은 물

리적, 사회적, 관리된 환경요소로 구성된 환경요소와 이에 대한

인간의심리적 관계에 의하여 형성됨을 장소성 형성 구조를 통

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장소성은 관리자들에 의하여 형성될수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장소성의 개념을 하나의 자원으로

서 활용 가능함을 제안하였다. Lee(1998)은 장소와 인간은 분

리될 수 없는 상호관계를 지니며, 장소는 일상생활의 틀로서

사용되는 특별한 환경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의해서만 드러낸

다고 하였다. 이에 장소감은 개인적 국면, 장소정신은 집단적

국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장소성이

형성되는 특성을 장소성 형성 구조로 설명하였으며, 또한 장소

성 형성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인간과 땅이 지닌독특

한 분위기, 물리적 특성 및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기능을

지닌 소환경과의 상호관계에서 형성되는 의미와 가치라고 하

였다. Baik(2004)은 장소성은 인간이 장소에 대해 인지하고 있

는 특성을 일컫는 것으로, 가시성과 반복적인 경험을 통하여

형성됨을 주장하면서, 장소는 더는 인간 존재의 기반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적 시각에서 상품

으로, 그리고 적극적마케팅의 대상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새로

운 장소성 형성에 문화예술축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

다. Hong et al.(2011)은 장소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시공간적

특성 및 경험이 함께 축적되어 형성되며, 장소성은 공간, 시간,

경험, 의미의 형성요소를 지니며, (3차원인)공간 및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간행태에 대한 (4차원의)시간의 흐름에 따른 직접

적 경험을 통해 (5차원인)의미가 생성․축적된 장소가 지니는

경험적․의미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2) 장소성 형성 구조에 관한 정량적 연구

Jorgensen and Stedman(2001)은 인간과 장소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믿음, 장소에 대한느낌등의 다차원적인 구조로 장소

성이 구성되어 있음을 정의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

하여 환경심리학에서말하는 장소성의 하위개념인 장소애착(장

소에 대한 감정적인 연결), 장소정체성(자신과 장소 간의 관계

에 대한믿음), 장소의존성의 12개의측정지표를장소성을평가

할 수 있는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검

증하였다. 이를평가한결과치를 선행연구를통하여도출된 5가

지의 가설적 장소성 형성 구조에 대입하여 장소성 형성 구조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장소성 형성에서 장소정체성과 장소

의존성이 장소애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설명력이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연구방법이었던 구조방정식 모형을 심리적인 복

지를 위한 중요한 환경적 변수를 확인하기 위한 정책적인 시나

리오, 경관 지각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태도를평가하는데 적합

한 방법임을 밝히고 있다. Deutsch et al.(2010)은 여행자가 지

각하는 쇼핑몰에 대한 장소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장소성을 평

가하는 척도로 대표되는 여섯 가지의 요소(애착, 의존, 정체성,

만족도 분위기, 커뮤니티)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위한 측정지표

로 활용하였다. 그결과, 각측정지표는 장소성 형성을 위한 요

인으로 유의미한 결과 값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Shim

and Lee(2008)는 장소성에 대한 이해와 장소경험의 중요성에

대한탐색적 접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소성의 구성요인을

밝혀내고, 관광자의 방문특성에 따른 장소성의 인식 차이를 규

명하고자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장소성 형성에 접

촉시간과 상호작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관광객의 여행준

비과정에서 형성된 체험동기가 접촉동기와 상호작용이 관광지

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조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장소성 형성에 상호작용이 더큰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Kim(2010)은 관광스토리텔링 요소

가 장소성 인식 및 관광경험에 어떠한 구조적인 인과관계 영향

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관광스토리텔링과

장소성 인식 및 관광경험 관련 선행연구를바탕으로 현대 관광

형태에서 중요한 관광목적지의 경험과 장소성을 인식하는데 있

어 중요한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관광스토리텔링, 관광경험이 장소

성 형성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러한 결과는 관광목적지에서 관광객들의 관광경험을 통한 장소

마케팅을강화하기 위해서는 접근성과 다양한 역사문화시설 등

의 시설보강을 위한 노력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또한 관광경험의 주요 요소인 대인관계증진과 일상생활로부터

의탈출 등 자유감을증진하기 위해서는 체험활동과편안한휴

식, 특색 있는 음식 등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여야함을 주장하였

다. Lee and Choi(2011)는홍대지역을 대상으로 장소성을 형성

하는 요인을 장소성 형성요소, 장소정체성, 장소성 결과로 구분

하고, 이들에 대한 기존의 이론을검토하여그상호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장소

정체성 형성요인의 인과구조 모형을 구축하여 물리적 요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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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요소, 인적 요소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장소정체성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소성 형성 구조에 관한 정성적, 정량적 연구를 살펴본 결

과, 연구자마다 상대적인 개념적 차이는 있으나, 장소 및 장소

성이 지니는 개념적인 측면을 기반으로 이를 정량적으로 검증

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국외

의 장소성 형성 구조에 관한 연구는 장소성의 개념적, 이론적

측면에집중하여 장소를 구성하는 물리적, 비물리적 환경과 인

간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임을 우선 밝히고, 이를

도시에서 지역사회에 이르는 다양한 규모의 장소를 대상으로

장소성의 하위개념인 장소정체성, 장소애착, 장소의존성 등의

측면의 평가를 토대로 장소성 형성 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구

조방정식 모형으로 도출하는 연구가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연

구의 경우에는 장소성이 지니는 개념적, 이론적측면보다는 장

소성 형성을 위한 실용적 측면에서 환경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인들의 영향 정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의 경향을 확인하였다.

한편, 장소성 형성구조연구에서연구자별로 형성 구조를구

성하는 요소 및 측정항목이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

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장소성 형성 구조를 제안하는데 한계점

을 지닐 수 있다. 따라서 각 연구에서 제안하였던 장소성 형성

구조를참고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소성 형성 구조

Researcher Factor of sense of place

Relph(1976) Settings - Activities
Meanings,

Genius Loci

Steele(1981)
Surroundings

(Physical factors)

Context

(Social factors)
-

Person

(Psychological factors)

Greene(1996)
Physical setting,

Managerial setting
Social setting - Person

Jorgensen and Stedman

(2001)
- - -

Place identity,

Place attachment,

Place dependence

Deutsch et al.(2010) - Community -

Identity, Attachment,

Dependence, Satisfaction,

Atmosphere

Lee(1998) Setting - Person

Baik(2004) PhysicalㆍEnvironmental Human social Relative EmotionalㆍSymbolic

Shim and Lee(2008) Natural environment
Historical remains,

Social economy
Hominid activity, Sightseeing Symbol, Emotion

Kim(2010) PhysicalㆍEnvironmental - ExperientialㆍActive EmotionalㆍSymbolic

Hong et al.(2011) Space Time Behavior -

Lee and Choi(2011) Physical factors - Active factor Human factor

▼ ▼ ▼

General factors Physical factor Sociocultural factor Experiential factor

Source: Kwon, 2013

Table 1. General factors of the sense of place according to preliminary research

를 도출하고, 장소성의 특성의 개념적인 특성을규정하고자 하

였다.

따라서 장소성 형성 구조에 관한 선행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분류한 결과, 장소성 형성요인은 장소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체험적 요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추후 일반

화된 장소성 형성 구조를 도출하는데 중요한 요소 및측정지표

로 활용하였다(Table 1 참조).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선정

공원의 장소성 형성 구조 도출을 위한 연구대상지는 서울시

의 장소성 높은 장소에 관한 선행연구(Kwon, 2010; Im et al.,

2011)2)에서 도출된 41개의 서울시의 장소성 높은 장소 중 장소

기억의 재현을 주제로 조성된 ‘서울숲'과 ‘선유도공원'을 대상

지로 선정하였다.

서울숲과 선유도공원은 2000년대 초반에 조성되었으며, 공원

을 설계하는 방식에 있어 장소의 기억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

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서울숲은 재생이라는 기본적인 개

념을 토대로 대상지의 기억을 보존하고자 하였다. 기본 동선의

구성에 있어 기존의 많은 경마장 트랙을 고려하였으며, 폐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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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시설은 일부골조를남겨 재활용하였다. 경주마와 기수를 조

형화한 ‘스타트’라는 조형물은 이곳이 경마장이었던 것을 다시

주지한다. 서울숲은 물리적 형태를 이용하여 참여자를 끌어들

임과 함께 비가시적 형태의 참여방안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에

게 지속적인 장소 이미지를 체화시킬 수 있는 기틀을마련했다

는데 의의가 있다. 참여를 통한 관리와 운영이 사람들에게 서

울숲의 장소정체성을심어주는데큰역할을했다고볼수 있다.

선유도공원은 공원 내의 기존 정수공장의 구조물들을 부분적

으로철거하고, 철근들이 여기저기 드러나고, 물때가깊이 각인

된 표면들을부분적으로남기고, 알맞게 제거하여 시간의흔적

을남기고자 하였다. 이는 정수장이었던 장소의 시간의층위와

철근들을 비롯한 기존 구조물들로 물성을 최대한잘드러낸예

이다(Choi, 2008; Han et al., 2010).

2. 구조방정식 모형과 장소성 연구가설 모형

구조방정식 모형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신뢰할만한 분석기법 중 하나로, 최근 그 사용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의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들은 단지 변수 간의 단편적인 관계만을 보여주는

반면에, 구조방정식 모형은 회귀분석, 요인분석, 중회귀분석,

다변량분석에 이르는 다양한 통계방법을 사용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변수 간의 관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Tabachnick and Fidell, 1996).

공원의 장소성 형성 구조를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고찰

을 통해 도출하였던 장소성 형성요인을 토대로 Figure 1과 같

은 장소성 연구가설 모형을 도출하였다.

․가설 1. 물리적, 사회ㆍ문화적, 체험적 요인은 서로 상호관

계를 가지며 장소성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지닐 것이다.

․가설 2. 장소성의 형성은 방문용의성에 유의한 영향을 지

닐 것이다.

3. 장소성 형성 구조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3)

서울숲과 선유도공원의 장소성 형성 구조를 도출하기 위하

여 2011년 5월 28일부터 2011년 5월 29일까지 양일에 걸쳐 서

Figure 1. Model of the hypothesis

Source: Kwon et al,, 2011

Place
Date of

investigation

Survey

num.

Contents of investigation

(7 Likert sclaes)

Seoul

Forest

2011. 5. 28

~2011. 5. 29
250 - Adjective indices for sense of place

- Willingness to visit

- Satisfaction for environmental factorsSeonyudo

Park

2011. 5. 28

~2011. 5. 29
250

Table 2. Spatial scope and survey outline

Division
Seoul Forest Seonyudo Park

Freq. Avg. Freq. Avg.

Gender
Male 114 45.6 109 43.6

Female 136 54.4 141 56.4

Age

20~30s 216 86.4 192 76.8

40~50s 30 12.0 51 20.4

Over 60s 4 1.6 7 2.8

Frequency

to visit

Over once a week 16 6.4 6 2.4

Over once two weeks 20 8.0 8 3.2

Over once a month 65 26.0 60 24.0

Etc. 149 59.6 176 70.4

Table 3. The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울숲과 선유도공원을 방문한 시민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항목을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Table

2, 3 참조).

1) 장소성 평가를 위한 장소성 형용사 및 방문용의성 평가

일반인들은 장소성 용어에 대해 익숙하지 못하므로 매개형

용사를통하여장소성을측정하고자하였다. 매개형용사는Kwon

et al.(2011)의 연구에서 다단계의 통계적 단계를 거쳐 도출한

장소성 형용사 8개(개성적인, 매력적인, 유일한, 익숙한, 의미있

는, 전통적인, 정겨운, 중요한)를 사용하였다4). 이와 동시에 장

소성을 고려한 공원이 어느 정도 방문의사가 있는지를 알아보

고자 방문용의성의 항목을 머물고 싶은과 재방문희망을 통하

여 평가하였다(Table 4 참조)5).

2) 서울숲과 선유도공원의 구성요소 도출 및 만족도 평가

연구대상지인 서울숲과 선유도공원에 관한 문헌조사 및 현

장답사를 통하여 서울숲과 선유도공원의 구성요소를 1차적으

로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조경계획 및 설계 전문가와의 심층

Division Components

Adjective indices for

sense of place

- Affactionate, attractive, characteristic, familiar,

important, meaningful, traditional, unique

Adjective indices for

willingness to visit
- Willingness to stay, willingness to revisit

Table 4. Adjective indices for sense of place and willingness to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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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omponents

Physical

factor

Natural

-phsical

factor

- Tree: quantity, form(height or scale), type

- Typography change(slope) - Exterial landscape

- Grass area - Flower area

Artificial

-physical

factor

- Street furniture(streetlight, wastebasket, drinking fountain,

etc): material, form, quantity, color

- Building(office, cafeteria, exhibition hall, restroom): material,

form, quantity, color

- Footpath: material, width - Shade and bench

- Scalupture(statue, bridge)

- Waterscape facilities(fountain, pond)

- Exhibition facilities(little theater, outdoor stage)

Sociocultural factor - Accessibility - Management and service

Experiential factor
- Watch and view(greenhouse, exhibition)

- Experience(walk, play, exercise)

Table 5. Components of Seoul Forest and Seonyudo Park

토론을 통하여 수목, 가로시설물, 건축물, 보도, 그늘 및 벤치,

지형 변화, 잔디, 화단, 조형물, 수경시설, 공연시설 등의 물리적

요인과 관람 및 조망, 공원에서의 체험 등의 체험적 요인, 공원

으로의접근성, 공원전체의관리및서비스등의사회적요인으

로 분류할 수 있었다(Table 5 참조)6). 각 요인의 특성을 나타내

는 형태, 재료, 색채, 높이 등에 관하여 만족도를 평가하였다7).

Ⅲ. 결과 및 고찰

1. 서울숲 장소성 구조모형

1) 장소성 형용사 및 방문용의성 평가

서울숲의 장소성 형용사 및 방문용의성에 관한 설문결과, 장

소성 형용사 전통적인(평균 5.15), 매력적인(5.02)과 의미 있는

(4.88)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평가되었으며, 방문용의성에 관한

설문 결과, 머물고싶은(5.51)과 재방문희망(5.11)의평가도 높

게 나타났다(Table 6 참조).

Adjectives indices Avg. Std.

Affactionate 4.80 1.10

Attractive 5.02 1.10

Characteristic 4.44 1.68

Familiar 4.33 1.23

Important 3.70 1.12

Meaningful 4.88 1.07

Traditional 5.15 1.07

Unique 4.79 1.09

Willingness to stay 5.51 1.01

Willingness to revisit 5.11 1.08

Table 6. The results of adjective evaluation in Seoul Forest

2) 서울숲 구성요소 만족도 평가

서울숲 구성요소에 관한 만족도 평가 결과, 수목의 양(평균

5.41), 수경시설(5.23)과 공원에서의 체험(5.14)의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원 외부의 경관(4.13), 가로시설물

의 개수(4.49)와건축물의 재료(4.56)에 대한 만족도가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7 참조).

3) 서울숲의 장소성 형성 구조 분석

서울숲의 장소성 형용사 및 방문용의성과 구성요인에 관한

만족도평가 결과를 서울숲의 장소성 형성 구조를 도출하기 위

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한편, 선행연구를 토대로 도출된 장소성 연구가설 모형을 기

준으로 서울숲의 장소성 형성 구조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서

울숲의 구성요인 중 사회문화적 요인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에 있어 서울숲의 장소성에 유의하지 않는 경로로 도출되었다.

이에 서울숲의 장소성 형성에 유의하지 않는 요인이라고 판단

되어 사회문화적 요인의 경로를 제거하고, 공원이라는 장소적

Components Avg.

Natural-

physical factor

Tree quantity 5.41

Tree form(height, scale) 5.28

Tree type 4.94

Typography change(slope) 4.73

Exterial landscape 4.13

Grass area 4.98

Flower area 4.93

Artificial-

physical factor

Street furniture material 4.86

Street furniture form 4.81

Street furniture quantity 4.49

Street furniture color 4.66

Building material 4.56

Building form 4.56

Building height 4.69

Artificial-

physical factor

Building color 4.60

Footpath material 4.96

Footpath width 4.98

Shade and bench 4.79

Scalupture(statue, bridge) 4.78

Waterscape facilities 5.23

Exhibition facilities 4.70

Sociocultural

factor

Accessibility 4.71

Management and service 4.90

Experiential

factor

Watch and view 4.43

Experience program 5.14

Table 7. The results of satisfaction evaluation of components in

Seoul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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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반영하여 모형을 반복적으로 수정하였다. 설문조사 결

과를 토대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반복적으로 실시한 결과, 서울숲의 장소성 형성 구

조를 구성하는데 있어 서울숲 구성요소의 물리적 요인이 ‘자연

물리적,’ ‘인공물리적’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체험적 요인’과

함께 세가지 요인으로 최종 구성되었다8).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

과(최대우도법), χ2(163)=408.8(p=0.000), NNFI(TLI)=0.874,

NFI=0.834, GFI=0.859, AGFI=0.818, CFI=0.892, RMSEA=

0.078, SRMR=0.0748로 분석되어 도출된 모형이 적합한 것으

로 판단된다9).

수목, 잔디, 화단, 지형변화, 외부경관 등의 요인은 자연물리

적 요인으로 구분되고, 가로시설물, 건축물, 보도, 그늘 및벤치,

조형물, 수경시설, 공연시설 등은 인공물리적 요인으로 구분되

어 장소성의 형성모델이 도출되었다(Figure 2 참조).

서울숲의 장소성 형성에 있어 자연물리적, 인공물리적, 체험

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연물리적 요인(0.26,

p<0.001), 인공물리적 요인(0.18, p<0.05), 체험적 요인(0.46,

p<0.001)이 모두 장소성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소성과 방문용의성의 상호작용의 결과를 보

면, 장소성은 방문용의성(0.81, p<0.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참조).

이 결과는 서울숲의 경우, 수목의 종류와 양, 형태, 그리고

잔디의 면적 등의 자연물리적 요인, 건축물의 형태와 재료, 가

로시설물의색채와 재료 등의 인공물리적 요인과 관람및 조망,

공원에서의 체험 등의 체험적 요인이 장소성을 형성하는 중요

한 요소임을 확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산책, 놀이, 운

동 등 공원 내에서의 체험과 온실과 전시 등에 대한 관람 및

조망에 관한 만족도가 서울숲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

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서울숲의 장소성

Figure 2.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sense of place in Seoul Forest

Hypothesis Path Path coefficeint S.E.

1

Natural-physical factor ⇀ Sense of place 0.26** .056

Artificial-physical factor ⇀ Sense of place 0.18** .102

Experiential factor ⇀ Sense of place 0.46** .082

2 Sense of place ⇀Willingness to visit 0.81*** .106

**p<0.05, ***p<0.001
χ2(163)=408.8(p=0.000), NNFI(TLI)=0.874, NFI=0.834, GFI=0.859, AGFI=

0.818, CFI=0.892, RMSEA=0.078, SRMR=0.0748

Table 8. The verific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model in Seoul

Forest

을 높게 지각할수록 방문용의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선유도공원 장소성 구조모형

1) 장소성 형용사 및 방문용의성 평가

선유도공원의 장소성 형용사 및 방문용의성에 관한 설문결

과, 장소성 형용사 유일한(평균 4.97), 매력적인(4.78)과 전통

Adjectives indices Avg. Std.

Affactionate 4.61 1.16

Attractive 4.78 1.11

Characteristic 4.57 1.13

Familiar 4.46 1.25

Important 3.77 1.21

Meaningful 4.55 1.14

Traditional 4.67 1.16

Unique 4.97 1.15

Willingness to stay 5.47 1.10

Willingness to revisit 5.25 1.13

Table 9. The results of adjective evaluation in Seonyudo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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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4.67)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평가되었으며, 방문용의성에

관한 설문결과, 머물고 싶은(5.47)과 재방문희망(5.25)의 평가

도 높게 나타났다(Table 9 참조).

Components Avg.

Natural-

physical factor

Tree quantity 5.04

Tree form(height, scale) 4.92

Tree type 4.81

Typography change(slope) 4.82

Exterial landscape 4.85

Grass area 4.66

Flower area 4.64

Artificial-

physical factor

Street furniture material 4.66

Street furniture form 4.66

Street furniture quantity 4.31

Street furniture color 4.53

Building material 4.57

Building form 4.59

Building height 4.76

Artificial-

physical factor

Building color 4.56

Footpath material 4.95

Footpath width 4.81

Shade and bench 4.45

Scalupture(statue, bridge) 4.39

Waterscape facilities 4.33

Exhibition facilities 4.13

Sociocultural

factor

Accessibility 4.49

Management and service 4.58

Experiential

factor

Watch and view 4.42

Experience 4.54

Table 10. The results of satisfaction evaluation of components in

Seonyudo Park

Figure 3.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sense of place in Seonyudo Park

2) 선유도공원 구성요소 만족도 평가

선유도공원 구성요소에 관한 만족도 평가 결과, 수목의 양

(평균 5.04), 보도의 재료(4.95)과 수목의 형태(4.92)의 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연시설(4.13), 가로시설물의

개수(4.31), 수경시설(4.33)에 대한 만족도가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10 참조).

3) 선유도공원의 장소성 형성 구조 분석

선유도공원의 장소성 형용사 및 방문용의성과 구성요인에

관한 만족도평가 결과를 선유도공원의 장소성 형성 구조를 도

출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한편, 선유도공원의 장소성 형성구조를 도출하기 위하여 처

음에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도출된 장소성 연구가설 모형을 기

준으로 장소성 형성구조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숲과 동

일하게 사회문화적 요인이 선유도공원의 장소성 형성에 유의

하지 않는 경로로 도출되었다. 이에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

거하고, 서울숲과 같이 공원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모형을

반복적으로 수정하였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반복적으로

실시한 결과, 서울숲과 동일하게 장소성 형성 구조를 구성하는

데 있어 선유도공원 구성요인의 물리적 요인이 ‘자연물리적,’

‘인공물리적’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체험적 요인’과 함께 세

가지 요인으로 최종 구성되었다(Figure 3 참조).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

과(최대우도법), χ2(128)=363.5(p=0.000), NFI(TLI)=0.852,

NFI=0.823, GFI=0.852, AGFI=0.803, CFI=0.876, RMSEA=

0.068, SRMR=0.0751로 분석되어 도출된 모형이 적합한 것으

로 판단된다10).

선유도공원의장소성형성에있어자연물리적, 인공물리적, 체

험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연물리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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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Path Path coefficeint S.E.

1

Natural-physical factor ⇀ Sense of place 0.16** .116

Artificial-physical factor ⇀ Sense of place 0.20*** .042

Experiential factor ⇀ Sense of place 0.58** .073

2 Sense of place ⇀ Willingness to visit 0.71*** .105

**p<0.05, ***p<0.001
χ2(128)=363.5(p=0.000), NFI(TLI)=0.852, NFI=0.823, GFI=0.852, AGFI=

0.803, CFI=0.876, RMSEA=0.068, SRMR=0.0751

Table 11. The verific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model in Seonyudo

Park

(0.16, p<0.05), 인공물리적 요인(0.20, p<0.001), 체험적 요인

(0.58, p<0.001)이 모두 장소성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유도공원에서 장소성이 방문용의성에

유의한 영향(0.71, p<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참조).

서울숲의 경우와마찬가지로, 산책, 놀이, 운동 등 공원 내에

서 체험과온실과 전시 등에 대한 관람및 조망에 관한 만족도

가 선유도공원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데큰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선유도공원 내에 위치한 한강전시관에서 열

리는 한강의 역사, 사계, 한강의옛모습등에 관한 전시는 선유

도공원을 방문한 많은 시민들이 관람한다. 뿐만 아니라, 현미경

관찰교실, 한강문학축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매달개

최되고 많은 시민들이참여하고 있다. 과거 정수장을 재활용하

여 조성된 선유도공원은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

며, 생태교육과 자연체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

한 현황이 다음과 같은 선유도공원의 장소성 구조모형에 반영

되었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장소기억의 재현을 주제로 조성된 서울숲과 선유

도공원의 장소성 형성구조를 도출하여, 향후 장소기억의 재현

및 장소성을 고려한 공원 형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도출한 서울숲과 선유도공원의 장

소성 형성 구조는 세부적인 영향정도는 장소의 특성에 따라 다

르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동일하게 각 장소를 구성하는 자연물

리적, 인공물리적, 체험적 요인의 만족도는 장소성 형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소성이 높아질수

록 방문용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숲의 장소성 형성 구조 분석 결과, 서울숲의 체험적 요

인(0.46, p<0.001), 자연물리적 요인(0.26, p<0.001), 인공물리적

요인(0.18, p<0.05)의순으로 서울숲의 장소성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숲의 장소성은 방

문용의성(0.81, p<0.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선유도공원의 장소성 형성 구조 분석 결과, 선유도공원의 체

험적 요인(0.58, p<0.001), 인공물리적 요인(0.20, p<0.001), 자

연물리적 요인(0.16, p<0.05)의순으로 선유도공원의 장소성 형

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유도

공원의 장소성은 방문용의성(0.71, p<0.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서울숲과 선유도공원의 장소성 형성에 있어 놀

이, 운동 등과 같은 체험적 요인은 다른 요인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서울숲과 선유도공원의 장소성 형성구조에서의 경로계수를 봤

을 때, 공원이라는 동일한 유형의 장소일지라도 개별 장소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중요한 요인 및 변수의 상대적 중요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즉, 장소별로 각 요인과 관련된 구체적

변수의 중요도는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

어, 서울숲에서는 자연물리적 요소가 인공물리적 요소보다 중

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유도공원에서는 인공물리적 요소가

자연물리적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장소기억의 재현을 주제로 조성하고자 하는 공

원의 장소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책, 놀이, 운동, 관람등 행위

및 체험적 요인에 대한 계획과 함께 장소가 지니고 있는 물리

적 요인의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함을 의미한다. 또한 장소

성은 방문용의성에 유의한 의미를부여하기때문에, 공원을 설

계할때 장소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는 장소기억의 재현을 목적으로 조성된 서울숲

과 선유도공원의 장소성 형성 구조를 도출하는 연구로서 구조

방정식 모형의 연구방법의 특성상 형성 구조만을 도출하고, 장

소성을 형성하는 각 요소들에 대한 세부적인 영향관계와그의

미를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추

후 본 연구를 토대로 진행되는 연구에서 장소성 형성에 있어

장소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소들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이

를 해석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며, 이를 토대로 장소성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할 수 있을 것

이라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인 장소성 형성구조를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

에서 도출된 장소성 형용사 목록을 사용한 점은 각 연구대상지

의 장소성을 반영하는데 한계를 지닐수 있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를 기초로추후 연구에서 각 장소의 특성을 반영한 형용사

목록 등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한 추가적인 장소성 해석이 바

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장소성 연구에 있어 정량적 연구방법인 구조방정

식 모형을 다양한 장소에 도입하여 장소성 구조모형을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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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통하여 장소성형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 방안을 제시

하고, 더 나아가 장소성의 실체에 한걸음 더 접근할 수 있었다

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방법 및 결과를 토대로

더욱 다양한 장소를 대상으로 장소성 형성모델을 도출하는 후

속 연구가 계속된다면, 의미있고 개성적이며 정겨운 도시의 장

소, 더 나아가서 인간적인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일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주 1.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 내용은 Kwon(2010), Kwon et al.(2011)과 Kwon

(2013)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주 2. Kwon(2010)과 Im et al.(2011)은 환경계획 및 설계 전문가와 일반인

을 대상으로 장소성 높은 장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토

대로 Kwon(2013)은 중복되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형성된 장소는 제외

한 41개의 장소 목록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였다(Table 12 참조).

Places

Apgujeong, Bugakskyway, Bukchon, Bukhansan, Changdeokgung, Cheong-

gyecheon, Children's Grand Park, COEX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Daehangno, Deoksugung, Dongdaemun, Dongdaemun Market, Gangnam Station,

Gwanghwamun, Gwanghwamun Plaza, Gyeongbokgung, Han River, Haneul

Park, Hongdae Insa-dong, Itaewon, Jongmyo, Jongno, Lotte World, Myeong-

dong, Namdaemun, Namsan, Olympic Park, Sam cheong-dong,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Sejongno, Seonyudo Park, Seoul Arts Center, Seoul

Forest, Seoul Plaza, Shinchon, Sinsadong Garosu-gil Road, Teheranno, Yeouido,

Yeouido Park, Yongsan District

Table. 12. Places where have the sense of place highly in Seoul

주 3.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Im et al.(2011)과 함께 수행되었으나, 본 연

구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사용한 데이터는 기존 연구와 중복되지않는다.

주 4. 본 연구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각하고, 인간의 활동으로 형성되는

경험을 통한 의미 부여에 의한 인지를 통하여 형성되는 장소성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지각된 환경의 질 지표(PEQI: Perceived Environmental

Quality Indices) 중 대표적 지표인 형용사를 활용한 어의구별척을 사

용하여 장소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형용사를 활용한 어의구별척은

대상의 질에 대한 우열을 평가한다기보다는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이 장소성의 특성이나 의미, 이미지 등

을 서술하기 위한 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Kwon, 2010).

주 5. 본 연구에서의 방문용의성은 장소성에 의한 종합적 평가를 반영하기 위

하여, 연구대상지의 형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머물고 싶은’과 ‘재방문희

망’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주 6. 장소성은 최근 환경계획 및 설계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

나, 구체적인 계획 및 설계 지침이 부재하므로, 장소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시 고려하는 물리적 환경요소를 도출하고자 2011년 1월 13일(목)

조경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전문가 5인(조경

계획 1인, 조경설계 3인, 도시계획 및 설계 1인)과 함께 디자이너 워크

숍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에서의 주요 토의 내용은 ‘장소성 높은 공간은

어디이며, 장소성을 구현하기 위해 설계 시 고려하는 물리적 환경요소

는 무엇인가?’에 대해 심층토론하였으며, 워크숍 결과는 설문항목의 도

출뿐만 아니라, 연구 방향 설정에 반영되었다. 공원의 구성요소는 <Table

5>보다 세분화될 수 있으며, 분류기준은 연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지

만, 본 연구는 서울숲과 선유도공원을 방문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임을 감안하여 공원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

는 요소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 7. 구조방정식 모형의 평가지표로 가로환경 구성 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Steele(1981)는 장소성이 어떤 요소에 의하여 형성되는지

이해하게 되면, 더욱 좋은 경험과 의미 있는 영향을 이끌어낼 수 있다

고 하였다. 이는 곧 좋은 경험을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은 장소성에 대

해서 더욱 잘 이해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좋은 경

험은 한 장소를 경험하는 인간의 만족도가 높은 장소라고 판단하여

가로환경 구성요인을 평가하는 지표로 만족도를 사용하였다.

주 8. 구조방정식 모형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한 뒤 분석을

실시하며, 유의하지 않는 변수와 경로가 도출되었을 때, 경로의 계수를

살펴보고 연구목적에 의하여 경로를 수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장소성 형성요인인 물리적, 사회문화적, 체험적 요인이 장소성

형성에 영향을 지닌다는 연구가설 모형을 설정하였으나, 사회문화적

요인이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구조모형을 재설정하였다. 본 원고에서는 과정은 제외하고 최종적인

장소성 구조모형만을 기술하였다.

주 9, 10. 본 연구의 평가지표 NNFI(TLI), NFI, GFI, AGFI, CFI가 0.9의 권

고수준(Gefen et al., 2000)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0.8의 권고수준(Chau, 1996; Taylor and Todd, 1995)은 초과하는적합도

수준을보여주었으며, 또한RMSEA의값은 0.1 이하면(Steiger, 1990), SRMR

의 값은 0.08 이하면(Jὅreskog and Sὅrbom, 1989; 1993) 자료를잘적합

시킨다고판단되는권고수준으로 나타났다(Kwon, 201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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