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현재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에 의해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구분되며, 특히 일반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생활권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

로 구분된다. 이러한 생활권공원들은 시민 생활에 밀

접하게 연계되어 공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

부분 조성 후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공원이 많고, 세

부 공간 기능에 대한 질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반경 250m에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공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어린이

공원의 이용주체 별 이용특성 분석(Kim et al., 2017)

과 이와 연계한 사회적 고령화로 인한 노인층의 어린

이공원 이용 증가, 이용계층과 이용목적, 이용패턴 등 

이용 특성 변화(Kim et al., 2006; Choi et al., 2009; 

Lee et al., 2016; Shin et al., 2018), CPTED 적용 디

자인 연구(Kim et al., 2014; Kim et al., 2018), 신도

심 및 구도심, 주변토지이용 유형에 따른 이용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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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분석(Yoon et al., 2006; Lee et al., 2012), 어린

이공원 설계 특성에 관한 연구(Kim, et al., 2011) 및 

지역 참여형 설계(Kim et al., 2008), 공급지수 및 수

요지수간 수급 불량 정도 측정(Park et al., 2014), 이

용계층별 만족도 조사(Ban et al., 2015; Lee et al., 

2020) 등의 선행연구가 수행되었다. 분석 기법은 주

로 설문조사에 의한 이용특성 분석(Ban et al., 2015; 

Choi et al., 2009; Lee et al., 2012) 및 공간정보 분

석(Yoon et al., 2006; Park et al., 2014)을 활용한 

연구가 대부분 이었으며, 봄철 또는 가을철 제한된 기

간내 인력에 의한 관찰 및 설문이 진행됨에 따라, 다

수의 분석 샘플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한, 오후시간 이용자에 대한 설문이 집중되고 있어, 

오전시간의 이용특성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였다. 현

재 많은 도시공원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 측면에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으며(Kim et al., 

2014), Cho et al.(2010)은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

감시카메라는 방범 및 안전용뿐만 아니라 산림관리 

등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한 영상분

석은 공원 이용에 대한 충분한 샘플 확보 및 오전시간

대에 대한 분석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수의 분석샘플 확보 및 시간대

별 이용행태 분석이 가능한 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

하여 토지이용 유형별, 연령층별 연중 이용특성을 분

석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강릉시 어린이공원의 공간 

기능 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지 

강릉시 어린이공원은 2020년 기준 총 35개소이며, 

미조성대상지 및 행정동 외 지역(주문진읍, 사천면 

등)을 제외한 총 28개소를 대상으로 기초 분석을 실시

하였다. 어린이공원의 인접 토지이용 유형을 확인하

기 위해 공공데이터포털(Statistics Korea, 2021)에서 

제공하는 강릉시 건물통합정보를 활용하였으며, 버퍼

의 반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어린

이공원의 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거

주 반경인 250m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주변토지이

용유형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계층적 군집구조를 분석

하였고, 단독주거지, 공동주택지를 중심으로 하는 3개

의 어린이공원 유형을 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1그

룹은 단독주거지 및 공동주거지 혼합비율이 높은 유

형으로서 어린이공원 11호, 17호, 34호가 선정되었

고, 2그룹은 고층공동주택지의 비율이 높은 그룹으로

서 어린이공원 37호를 선정하였다. 3그룹은 대학교 

인접한 지역으로 다가구주택이 많은 단독주택지유형

이며, 어린이공원 33호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지정년도는 11호공원은 1979년이었고, 나머지 4개의 

공원은 1996년이었다. 면적은 1,450㎡ ~ 5,868㎡이

었다. 

2.2. 조사분석방법 

대상지 유형별 이용특성 분석을 위해 지자체에서 

학술 분석목적으로 제공받은 공원관리용 무인감시카

메라 자료를 수령하였으며, Genetec Video Player 5.8

를 활용하여 영상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분석항목은 

type Park Name Designation Year Area(㎡) Location

Detached house and 

Multi complex house area

Children’s park No. 11 1979년 1,450 Ponam-dong 898-18

Children’s park No. 17 1996년 3,090 Ponam-dong 1293

Children’s park No. 34 1996년 1,658 Gyo-dong 1899-2

Apartment complex area Children’s park No. 37 1996년 5,868 Gyo-dong 1774

Detached house area Children’s park No. 33 1996년 1,814 Gyo-dong 1820-2

Table 1. Properties of survey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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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Detached house and Multi complex house area
Apartment 

complex area
Detached 
house area

No. 11　 No. 17　 No. 34 No. 37 No.33　

Person Ratio(%) Person Ratio(%) Person Ratio(%) Person Ratio(%) Person Ratio(%)

Season

Spring 111 35.8% 1137 46.1% 147 43.9% 631 39.6% 229 49.6%

Summer 69 22.3% 612 24.8% 63 18.8% 408 25.6% 61 13.2%

Autumn 130 41.9% 717 29.1% 125 37.3% 554 34.8% 172 37.2%

Day of 
the week

Weekday 158 51.0% 1221 49.5% 153 45.7% 770 48.3% 256 55.4%

Weekend 152 49.0% 1245 50.5% 182 54.3% 823 51.7% 206 44.6%

Age 
Group

Infants 16 5.2% 47 1.9% 12 3.6% 72 4.5% 37 8.0%

Children 50 16.1% 715 29.0% 74 22.1% 363 22.8% 190 41.1%

Teenager 5 1.6% 156 6.3% 13 3.9% 223 14.0% 11 2.4%

Young people 30 9.7% 228 9.2% 49 14.6% 120 7.5% 77 16.7%

Middle aged people 96 31.0% 535 21.7% 148 44.2% 510 32.0% 118 25.5%

Elderly people 113 36.5% 785 31.9% 39 11.6% 305 19.1% 29 6.3%

Gender
Male 131 42.3% 1139 46.2% 156 46.6% 676 42.4% 204 44.2%

Female 179 57.7% 1327 53.8% 179 53.4% 917 57.6% 258 55.8%

Using 
time　

05 ~ 09 78 25.2% 401 16.3% 34 10.1% 286 18.0% 25 5.4%

09 ~ 12 53 17.1% 361 14.6% 74 22.1% 249 15.6% 54 11.7%

12 ~ 15 59 19.0% 572 23.2% 82 24.5% 284 17.8% 105 22.7%

15 ~ 18 73 23.5% 777 31.5% 94 28.1% 472 29.6% 177 38.3%

18 ~ 20 47 15.2% 355 14.4% 51 15.2% 302 19.0% 101 21.9%

Stay 
time

less than 30 minutes 269 86.8% 2084 84.5% 238 71.0% 1113 69.9% 358 77.4%

30 minutes ~ 1 hour 37 11.9% 272 11.0% 45 13.4% 297 18.6% 73 15.8%

1hour ~ 2hour 4 1.3% 82 3.3% 27 8.1% 137 8.6% 31 6.7%

2hour ~ 3hour - - 8 0.3% 17 5.1% 46 2.9% - -

more than 3hour - - 20 0.8% 8 2.4% - -

Table 2. Use characteristic of children’s park according to the location property 

Nominal scale X2 df p-value

Day of the week(Weekday･Weekend) 49.049 5 0.000***

Gender 55.721 10 0.000***

Using time　 1034.190 20 0.000***

Stay time 199.788 20 0.000***

Using behavior 4094.509 25 0.000***

 * p<0.05, **p<0.01, ***p<0.001 

Table 3. Results of Cross Tabu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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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Lee et al., 2012; Kim et al., 2006; Lee et 

al, 2016)에서 활용빈도가 높은 공원별 계절과 주중

(주말)에 따른 이용자 연령층, 성별, 이용 시간대, 체류

시간, 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중 이

용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계절별로 비오는 

날을 제외한 주말과 주중 2일씩을 선정하였다. 봄철은 

4월 20일(화)~21일(수), 24일(토)~25일(일), 여름철 

7월 20일(화)~21일(수), 24일(토)~25일(일), 가을철 

10월 13일(수)~14일(목), 23일(토)~24일(일) 등 총 

12일에 대한 영상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출 및 일몰

시간을 고려하여 05시~20시까지의 이용을 분석하였

다. 연령층은 영유아(0세~5세), 아동(6세~12세), 청

소년(13세~18세), 청년(19세~29세), 중년(30세~49

세), 장년(50세~64세), 노년층(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전체 이용자수는 5,166명 이었다. 입지특성

별 빈도분석과 함께 전체 이용자에 대한 연령별 특성

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PSS 25 기술통계량 중 두 

가지 이상의 질적변수를 분석할 수 있는 교차분석을 

활용하였다. 획득도수와 기대도수가 5보다 작은 칸

(cell)이 전체 칸 수의 20% 이하인 항목에 한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입지특성별 어린이공원 이용특성

강릉시의 어린이공원에 대한 입지 유형별 이용특

성 분석결과(Table 2), 계절은 모든 유형의 어린이공

원에서 더운 여름철 보다는 봄철과 가을철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평균적으로 약 2배 가까이 이

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중과 주말비율

은 큰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대학가 다가구 

원룸이 밀집하고 있는 33호 공원의 경우, 주말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교회에 인접하여 위치한 

단독 및 공동주거지 혼합형인 34호 공원의 경우에는 

주말 이용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Lee et 

al.(2012)은 주변 토지이용에 따른 이용행태가 다르

게 나타나는 것을 분석하였는데, 주말과 주중의 이용 

중 교회 및 상업시설이 집중되는 경우, 주말의 이용빈

도가 높다고 한 바 있다. 연령층별 이용 특성 분석 결

과, 단독 및 공동주거지 혼합형으로서 구도심에 위치

한 11호와 17호 공원의 경우, 고령층의 이용비율이 

높았고, 택지 내 위치한 단독 및 공동주거지 혼합형의 34

호와 고층공동주거지 유형의 37호, 다가구주택 유형의 

Fig. 1. Graph of the results of using properties according to the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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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호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 이용층인 아동

층의 경우, 택지 내 다가구주택 유형인 교동 33호 공

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16.1%~41.1%로 분포하였

다. Lee et al.(2016)는 구도심 단독주택지 내에는 고

령층의 이용이 두드러졌고, 택지 고층공동주거지내 

분포하는 경우 모든 연령층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고

르게 분포한다고 하였는데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였

다. 성별은 여성의 이용이 다소 많았으며, 이용 시간

대별로는 05시~09시 5.4%~25.2%, 09시~12시 

11.7%~22.1%, 12시~15시 17.8%~24.5%, 15시~18

시 23.5%~38.3%, 18시~20시 14.4%~21.9% 이었

다. 기존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파악된 05시~09시대 

이용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단독 및 

공동주거지 혼합형인 11호 공원의 비율이 25.2%로 

가장 높은 반면, 다가구주택 유형의 33호 공원은 

5.4%로 가장 낮았다. 체류시간은 모든 유형에서 30분 

미만이 69.9%~86.8%로 가장 높았고, 30분~1시간이 

11.0%~18.6%이었다. 1시간 이상의 이용은 상대적으

로 낮았다. 

3.2. 연령층별 어린이공원 이용특성 

강릉시의 어린이공원 연령층별 주중･주말, 성별, 

시간대별, 체류시간, 이용행태 등과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수준 0.001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유의

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연

령층별 주중･주말에 대한 카이제곱값은 49.049이었

고 자유도는 5이었으며, 성별에 대한 카이제곱값과 

자유도는 각각 55.721와 10이었다. 시간대와의 카이

제곱값은 1034.190이었고 자유도는 20이었으며, 체

류시간에 대한 카이제곱은 199.788, 자유도는 20 등

이었다. 이용행태에 대한 카이제곱은 4094.509이었

고 자유도는 25이었다.

전체 공원 방문자를 통합하여 연령층별 이용특성

을 분석한 결과(Fig. 1), 주중･주말에 대한 빈도는 주

말에는 중장년층, 아동층, 고령층의 이용빈도가 상대

적으로 높았고, 주중에는 고령층의 이용빈도가 가장 

높고, 중장년층과 아동층의 비율이 높았다. 청년층과 

청소년층 빈도는 주말에는 유사하였으나, 주중에는 

청년층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성별은 남성은 아동층, 

중장년층, 고령층 순이었고, 여성은 중장년층, 고령층, 

아동층의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전체적으로 15

시~18시, 12시~15시, 18시~20시, 05시~09시, 09

시~12시 순이었다. 05시~12시까지 이른 새벽부터 

오전 중의 고령층 이용률이 상당히 높았으며, Lee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오전 중 고령층의 이용률은 

5.9%로 낮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

Fig. 2. Graph of the results of using behavior according to the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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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었다. 또한, Yoon et al.(2006) 등의 연구에서 

어린이공원의 이용이 고령화되고 있다고 한 것과 같

이 전반적으로 고령층의 이용률이 높은 것을 확인하

였다. 학생들이 하교하는 12시부터 18시까지의 아동

층을 비롯하여 청소년층의 이용률은 매우 높았으며, 

이는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체류시간은 30분 

미만이 전체의 65.8%로 가장 높았고, 30분이상 1시

간 미만인 27.7%로 높게 분석되었다. 전 연령층에서 

30분 미만으로 이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어린이공원의 이용시간이 30분(53.5%)과 1시간

(35.9%)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 Lee et al.(2012)의 분

석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용행태에 대한 빈도는 유아층, 아동층, 청소년층

은 모두 놀이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고령층 및 중장

년층의 경우, 운동과, 휴식, 공원 화장실 활용의 빈도

가 매우 높았다(Fig. 2). 이는 Lee et al.(2016)의 연구

에서 도출된 고령층 등의 주요 활동결과와 유사하였

다. 유아를 동반한 중장년층 및 청년층의 이용 빈도도 

약 12%로 확인되었고, 특히, 반려견 산책 비율이 

18.1%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릉시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하

여 입지특성에 따른 공원 이용특성과 연령층별 주중･
주말, 성별, 시간대별, 체류시간, 이용행태 등을 종합

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계절별로는 여름철보다

는 봄철과 가을철의 이용자수가 평균 약 2배 이상 많

았다. 입지특성별 공원 이용 분석 결과, 단독 및 공동

주거지 혼합형은 구도심에 위치한 경우, 고령층 이용 

및 새벽포함 오전시간대의 이용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고층공동주거지 유형은 전연령층

에서 상대적으로 고른편 이었다. 다가구주택 유형의 

경우, 유년층의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

만, 단순 토지이용 입지유형에 따른 이용특성 차이 보

다는 구도심 및 택지내 위치 여부, 교회, 대학 등의 인

접 여부 등이 분석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

다. 연령층별 이용특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주중･
주말, 성별, 시간대별, 체류시간, 이용행태 등 모두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시간대별 자

료확보가 가능한 무인감시카메라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새벽부터 오전중의 이용 

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층~청소년

층의 이용행태는 놀이의 빈도가 가장 높은 반면, 중장

년층~고령층의 경우 운동과 휴식 등의 활동이 많았

고, 반려견과의 산책비율도 약 18%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제한된 기간 내 인력에 의한 관찰 및 설

문이 진행됨에 따른 표본수 확보, 이른 오전 시간대가 

제외 된 관찰 및 설문조사 등 기존 연구에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한 영상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영상분석 시 

연령층 구분에 있어서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 향후 거

주민의 연령층 및 가구형태 등 인구 구조적 특성 변화

에 대한 분석 연구가 후속 될 필요가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어린이공원의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

한 연령층을 포용할 수 있는 복합 기능의 부여가 시급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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