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우리동네 공유공간을 찾아라...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로컬커넥터 앤스페이스Sue Hyun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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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공공장소와 공동체의 조건.pdf

	1. 공공장소로서 도시공원과 공동체의  참여
Play AT 생활기술과놀이멋짓연구소coffeetalk@naver.com 김성원
https://www.facebook.com/groups/PaTI.Tech.Play
 


	2. 공공장소
  


	3. 공터, 그리고 공지의  사상(空地の思想)
공터는 나의 첫 번째 공공장소였습니다. 목동 아파트 단지는 과거 침수가 잦은 판자촌이었는데, 저는 그곳에서 10대를
살았습니다. 집들은 작고 허름했지만 골목길이나 동네 곳곳 공터가 있었습니다. 골목길과 공터는 팍팍한 삶을 이어가던 무허가 촌
마을 사람들이 그 나마 여유를 갖게 했던 이유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터를 요긴하게 활용했죠. 땅 주인이 누구인 지, 시유지
인지 알 수 없는 공터에 사람들은 임시로 물건을 쌓아 놓기도 하고, 일거리를 가지고 나와 함께 일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어른들도
있었지만, 당시 나와 친구들은 그곳에서 딱지치기나 구슬치기, 장석치기를 하며 놀았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이런 공터가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빈 땅이 있다 해도 땅 주인이 펜스를 쳐놓았거나 다른 이들의 이용을 금지하겠지요. 어린 시절 살던 신정동 뚝방
동네가 낭만적으로 기억되는 것은 아마도 당시 제가 어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흐릿하지만 풍요롭게 기억되는 공터의
풍경 때문일 것입니다.
‘공터’란 말을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듯 합니다. ‘빈 땅’이라고 하면 뭔가 제게는 다르게 느껴 집니다. 저로선 ‘공터’는 비어
있고 내 땅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란 느낌이라면 ‘빈 땅’은 아직 경제적으로 활용되지 않거나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대지로 여겨 집니다. 도대체 ‘공터’에 대한 이야기가 들을만한 가치가 있을까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공지의 사상(空地の思想)가로 알려진 오타니 유키오(大谷幸夫)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활동이나 행위가 시설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장이나 공터(空地)가 필요하다. 그런 장소가 없으면 미래의 가능성을 부수고 싹을 없애는 것과 같다. 현대의
도시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려 한다. 현대 도시에서 느끼는 압박감, 꽉 막힌 느낌도 공터의 부족과 관계가 있다.”(空地の思
想 P.202)라며 책 한 권을 쓸 정도로 가치가 있고,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주제입니다. 저는 이 분처럼 학문적으로 공터에 대한
사상 수준은 아니지만 제가 그 동안 경험해왔던 공터와 제가 관여해거나 연구해왔던 ‘공공 장소 만들기’를 통해 갖게 된 생각들을
나누겠습니다.
 


	4. 공공적 삶과 생활은  장소에 기반한다.
Project for Public Spaces
 


	5. A Map of  New commons (Hess, 2008)
공공 자원의 유형
 


	6. 캐나다 뱅쿠버의 공공장소(Public  Space) 지도

건물 정원

광장

공동체 텃밭

공원

골목 정원

자전거 길
우리 지역에 어떤 공공장소와 공공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다.
 


	7. - 호주 Greater  Dandenong 시의 놀이터 네트워크 지도
놀이터 규모에 따라 계층적, 구역별로 각기 다른 유형과 특성을 가진 놀이터를 네트워킹
호주 그레이트 단데농의 놀이터 지도
 


	8. - 호주 Canterbury  Bankstown 시의 놀이터 네트워크 지도
호주 켄터베리 뱅크타운의 놀이터 지도
 


	9. 서울시의 공유지도
공구대여소, 장남감도서관,  공유기업, 제로웨이스트숍, 마켓, 자전거, 나눔카, 주차장
 


	10. 서울시의 공간정보 지도
공공공간  : 공원, 광장, 공공시설물, 공공공지, 공개공지, 친수공간, 옥외 주차장, 도로, 자전거 대여소,
공공건축 : 행정공공시설, 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 커뮤니티 시설, 의료시설, 교통시설, 방재시설, 생활서비스 시설, 돌봄교실, 우리동네키움센터 등등
 


	11. 공공 장소가 주목되는  배경
도시 공유공간의 축소
도시화로 인한 인구의 밀집과 도시 팽창과 도시 개발로 급격한 공유 공간이 축소됨에 따라 20년 전부터
공공 장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 됨.
도시에 대한 권리
1968년 앙리 르페브르- ‘도시에 대한 권리’ 출간
전후의 도시 개발, 대중 소비, 공공 공간의 축소와 변이에 대해 비판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도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해야 진정한 해방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
시민에게로 도시 계획, 예산, 환경 개선 및 각종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권한을 이양 주장
2004년 ‘도시에 대한 시민의 자기 결정권’을 세계도시포럼에서 세계 헌장의 내용으로 채택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
도시 노후화로 도시 재생 압력이 커진 가운데 시민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의 활동을
복원하기 위한 거점으로 공공 거점 공간에 대한 요구와 관심 증가.
 


	12. 사회적 배경–과도한 자동차를  위한 공간, 걸을 수 있는 골목길 소멸
자동차를 위한 도로와 주차장은 대다수 도시 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안전하게 보행하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와 공간의 축소는 야외 생활 공간, 특히 사회적 생활 공간의 축소를 의미한다. 각 자동차에는 도로 공간과 2 ~ 6 개의
주차 공간 (집, 직장 및 기타 목적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대부분의 도시 거주자의 집보다 더 많은 토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걷기, 자전거 타기 및 대중 교통은 훨씬 적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
* 참고 : 한국 주거지역 도로율 15~30% 이상, 상업지역 25~35% 이상, 공업지역 8~20% 이상
https://www.planetizen.com/node/72454/land-vehicles-or-people
 


	13. 사회적 배경 -  주거형태의 변화, 마당있는 집의 감소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과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 원룸 또는 단지형
도시생활주택, 상가 주택이
늘어나고 마당이 있는 단독 주택
비중은 급격히 하락했다.
이러한 주거 형태의 변화로 야외
일상 생활 공간이 축소되었다.
 


	14. 마당의 부재, 공터의  소멸, 보행 공간 축소, 도시 공원 부족으로 상업화된 공간 서비스
도시텃밭
시민의 공간 요구를 만족시키고,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도시의 틈새 공간 필요
사회적, 개인적 일상 활동을 위한 공간과 장소성에 대한 도시민들의 잠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틈새 공간 필요
비용 부담 없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성에 대한 잠재적 욕구 증가
세탁소
빨래방
회원제
목공방
카페, 식당
상업
오락시설
단기
임대 공간
도시텃밭 빨래터 마을 작업장 공유 부엌 모험 놀이터 야외 무대
도시 농장
도시 과수원
마을 창고 마을 화덕
마을 장독대
캠핑장 야외 공연장
도시민의 공간에 대한 잠재적 욕구
 


	15. 사회적 배경–협소한 공원
•  도시 공원은 도시의 주요한 야외 활동 공간이다.
• 한국의 1인 당 도시 공원 넓이는 9.2m2
, 서울은 8.2m2
, 경기도는 9.09m2
에 지나지 않는다.
• 도시 계획상 도시 공원계획지구 중 57% 이상 미 집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민간자본 공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선진국에 비해 자유롭게 경제적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야외 활동 공 공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6. 야외 공유 공간의  부족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마당의 급감
야외 사회 활동을 위한
도시 공원 부족
아무거나 할 수 있었던
공터의 소멸
안전한이동과활동가능한
보행 공간의 감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원룸
오피스텔
공간의 사유화
용도 특정 공간 / 관리 통제되는 공간
사용 허가가 필요한 공공장소
사적
일상생활의
축소
소통, 교류, 협력의
기회와 야외에서
사회적 일상 활동
축소
도시민의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정주 환경 악화
사적, 사회적 야외 일상 활동의 위축
마당 있는 주택의 급감, 공터의 소멸, 보행 공간 축소, 도시 공원 부족 등 사회적 야외 활동 공간의 결핍으로 도시민의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정주환경은 점점 더 악화됨
 


	17. 열린 공공장소, 공원
  


	18. 열린 공공 장소란?
시민에게  개방되고 공적으로 소유된 외부 공간
광장, 공원, 공공 정원, 스포츠 공간, 놀이터, 수변공간, 거리, 보행로, 놀이터 등
중심 공공장소 지역 공공장소
도시의 역사와 상징, 대표적인 매력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곳이며
시민들의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는 곳
또한
공동체의 감수성을 갖게 되는 장소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웃 사이의 우애와 호혜의
정주 환경을 만드는 장소
지역사회의 연장선이자 사회적 일상을
위한 무대이자 이웃을 경험하는 장소
 


	19. 열린 공공 장소(공원,  광장, 놀이터, 텃밭, 수변지역)의 가치
Melbourne Open space Strategy Planning for future growth. 2012. 6
 


	20. Melbourne Open space  Strategy Planning for future growth. 2012. 6
열린 공공 장소(공원, 광장, 놀이터, 텃밭, 수변지역)의 가치
 


	21. 열린 공공 장소의  용도
우리는 지금 공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용도로 공원을 사용하고 싶은가?
 


	22. 시민 참여와 공원  운영
 


	23. ‘공유지 운동(Commons Movement)’과  공동체
우리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는 각종 자산의 이용, 소유, 관리와 운영 권한을 국가 또는
사적 기업으로부터 시민사회로 이전하여 공적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생활 이익과 시민
참여, 사회적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므로 공생, 협력, 연대 사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운동.
한국 사회에서 시민의 삶과 생활을 위축시키는 가장 큰 문제는 ‘ ’
공간과 시간 결핍 이다. 이
‘ ’
문제를 중심에 두지 않고 그 어떠한 공동체 만들기 시도도 제한적이거나 실패할 것이다.
공적 자원에 대한 시민의 실질적 관여와 민주적 통제, 사회적 교류, 연대는 공유하는 공간,
함께 활동하는 시간의 경험 속에서 발전하기 때문이다.
행정에 의한
공공 자산의
공적 관리
시민에 의한
공공 자산의
공동 관리
(공유하는 공간과 장소에서 민주적인 협력의 경험을 오랜 시간 축적)
주체적으로
책임지는
공동체 형성
 


	24. 공공장소 조성과 운영  방식의 변화
놀이터, 공원, 기타 공적 공간에 대한
시민 참여와 운영 확대
 


	25. 공공장소 조성과 변화를  위한 시민 참여 디자인(사례)
 


	26. 공공장소의 시민 관리  - NPP
시민협력 광장 프로그램과 일자리 만들기
공간 유형 : 광장, 공원, 소공원, 골목, 놀이터 등
대표 사례 : 뉴욕의 주민광장 협력 (Neighborhood Plaza Partnership)
뉴욕 시 교통국은 뉴욕 시 전역의 71 개가 넘는 광장을 개발하기 위해 주민 단체나 시민 단체, 전문
단체들과 협력 관계를 만들어왔다. 2008 년부터 뉴욕 시 교통국 (NYC DOT)은 광장 주민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장소에 대한 요구가 높은 곳을 활기찬 사회적 공공장소로 변화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 광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협력자로서 지역의 비영리 단체를 참여시키고, 모든 뉴욕
시 거주자가 집에서 도보로 10 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공공 공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광범위한 목표를 지향하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처 시민이 광장을 자율운영케 했다.
신속 임시 가설 조성 --> 광장 관리 시민단체 지정 + NPP 지원 --> 효과 실험 --> 영구적 상설
광장으로 조성 -> 자립적 공공장소 운영
2013년 The Neighborhood Plaza Partnership (NPP)은 공공 광장을 관리하는 지역 사회 단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NPP는 인력 교육 모델, 조직 역량 강화, 마케팅 자문
서비스 및 뉴욕 시 광장 프로그램 (NYC DOT Plaza)의 지원 내용을 홍보하고, 광장 유지 보수를 위한
다양한 기술 서비스, 청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27. 캐나다의 공원 활성화  시민 단체 - Park People
유럽, 호주, 북미 등 국가에서 지방 도시들은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 놀이터를
혁신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들이 찾은 해결책은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하고 놀이터 관리와 운영에 대한 권리를 주민들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대다수 도시의 공공 장소 전략에서
'지역 공동체가 디자인, 시공, 관리, 운영' 분야까지 점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놀이터나 공원을 지역 공동체 주민들이 자율성을 갖고 활력 있게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을 만들고,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캐나다의 파크 피플이란 시민단체는 캐나다
전역에 걸쳐 주민들에 의한 공원과 놀이터 , 기타 공공장소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하고, 자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단체는 정부, 기업, 재단,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공공장소의 시민 관리 사례
 


	28. 두보스 공원의 친구들  (Friends of Duboce Park)
두보스 공원의 친구(Friends of Duboce Park) 역시 공공 공간의 시민 협력 모델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두보스 공원의 친구들은 1997
년 두보스 공원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공원 관리에 개입하기 위해 만든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공원 관리 기관과 함께 시민 협력적
공원 운영을 주도해왔습니다.
자체 예산은 한화로 약 연간 2백만 원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주로 게시판 설치, 놀이터 조성, 의자 개선 등 공원 시설 보수 예산이나
보험료, 웹 사이트 운영비에 사용합니다. 수시로 공원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별도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매년 특별 모금
행사를 열기도 하는 데 한화로 3백~6백 만원 정도 후원금이 거친다고 합니다. 후원 회원의 연회비는 1인 당 2만7천 원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두보스 공원의 친구들이 공원을 활력 있게 만들기 위해 주로 개최하는 행사는 놀이의 날, 연말 연시 행사, 반려견 행사, 야외 영화의 밤,
청소의 날, 사진 촬영 프로그램, 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 그 밖의 자원봉사자들의 관심사와 유형 별로 요구되는 행사와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관심사 별 행사는 해당 모임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준비하도록 하므로 자원봉사와 자율 관리의 지속성을 유지합니다. 회의는
매월 1회 정도인데 주로 식사 모임과 함께 합니다. 이 단체는 정부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공원은 WiFi도 지원한다.
공공장소의 시민 관리 사례
 


	29. 아리마후지 공원의 시민  참여 운영 모델
•시설 디자인, 공간 디자인에서 커뮤니티 디자인 관점으로 접근
•활동 주제를 갖는 시민 모임, 단체들이 만드는 테마 공원을 지향
•공원에 "시민을 모으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민이 모여서 만드는 프로그램"을 지원
•(활동, 일정, 장소 등을 조율하는)코디네이터 - (시, 공원 관리자, 시민 모임, 단체, 전문가, 학자 참여하는) 공원 운영 계획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원, 운영에 시민 참여 보장
•2001년 41만명이던 관람객은 2009년 73만명 으로 증가, 공원 내 활동 단체들도 증가
•홈페이지 : http://www.hyogo-park.or.jp/arimafuji/
옥상공유지/시민의 사회적 일상공간
 


	30. 열린 공공장소의 시민참여  디자인과 사례
- 공원도시 카카미가하라시(各務原市)
- 민간 활력에 기반한 공원으로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시민 참여 디자인 워크숍
인구 15만의 소도시 카카미가하라시(各務原市)는 공원 도시를 선언하고, 10여 년에 걸쳐 시민과 함께 공원을
만들고, 시민과 함께 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장소는 <배움의 숲>과 <카카미가하라 시민
공원>이다. 2018년 부터 '배움의 숲 시민 공원'은 민간활력을 활용하기 위해 청년 감성의 상업시설을 공원 내에
유치했다. 또한 행정과 민간이 손잡고 '배움의 모리우치 카페' <KAKAMIGAHARA STAND>를 개장했다. '시장
날씨'라는 축제도 개최했다. 주목할 점은 카카미가하라시가 이와 같은 도시 공원 내 시설을 <카카미가하라
생활위원회>라는 마을만들기 시민 단체에게 임대해서 운영하도록 한 점이다.
최근에는 낡은 공원을 개편하기 위해 '파크 리노베이션 모임'을 조직해서 시민들과 공원 조성과 운영에 대한
선진사례를 공부하는 등 ‘공원 리노베이션 시민 워크숍과 오픈스페이스’를 개최하고, 시민들이 공원 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풍경이 있는 공원'이라는 기본 컨셉을 발표했다. 대략 이 과정에 140
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SNS를 통한 설문에는 810명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자신이 발견 한 매력 ','도전 ','
미래를위한 아이디어'를 스티커에 써서 붙이거나 오픈스페이스를 통해 토론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재개장 이후 시민들을 재조직하여 파크 레인저라는 시민 자원 봉사자들을 조직하고 이들 시민들이 공원운영과
관리에 참여토록 하였다. 현재 파크레인저는 1300명으로 시민 자율로 봉사할 활동을 정한다. 예를 들어 공원
녹화, 수목 및 화단관리, 식재, 이용객 지도, 시설관리에서 반딧불 키우기도 포함된다.
 


	31. 강좌, 시민조사, 브레인스토밍,  디자인 워크숍 등 을 통해 시민요구 분석과 시민디자인 마련
성공적 워크숍을 위해 청소년, 성실한 바보, 창조적 비판자 필요.
 



	33. 배움의 모리우치 카페'  <KAKAMIGAHARA STAND>
 


	34. 공공장소의 활성화
  


	35. 공공장소의 활성화 단계
  


	36. 공공장소의 이용 접근성
공공장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시민 모두의 자유로운 접근성이다. 초기 역사 속에서 공공장소란 입장권을
사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는 무료 입장 공간 또는 허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했다. 시간이 지나며
공공장소에 대한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성이란 누구나 공공 공간에서 차별 받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더
나아가 공공장소란 시민 모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공공장소란
관에 허락 받아야만 드디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공공공간에서 활동을 주저한다.
표준허가규정 : 허가 필요 없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베스트가스파브릭(Westergasfabriek) 사례는 공공 공간 이용 접근성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이곳은 근대 석탄가스 생산시설을 재생한 공간이다. 폐쇄된 후 문화 공원으로
탈바꿈 했는데, 석탄가스 생산 건물은 부동산 회사 MAB가 관리하며 다양한 상업, 예술, 문화 분야를 위해
임대하고 있다. 창조적, 혁신적, 문화적 콘텐트를 가진 임대자를 선별하여 저렴하게 실내 공간을 임대한
다.

소유가 MAB에 있어도 시설의 외부 공간, 즉 공원 구역은 지자체, 시민 단체, 전문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구 계획 회의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곳은 표준허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즉 허가 없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인데, 행사 계획은 제출해야 한다. 일종의 신고제라 할 수 있다.
 


	37. 공공장소의 접근성, 연결성
((Monolab  ‘The Yellow’ Project)

솔트 레이크 시티 ‘The Yellow 도시
사파리 네트워크

역사적 건물, 상업적 시설, 문화적 시
설, 도시 블록과 블록, 건물과 건물,
지상과 옥상 또는 테라스를 스카이웨
이, 엘리베이터, 계단, 육교 등
노란색이 칠해진 강철 보행 네트워크로
연결

관광객, 방문객, 시민들이 도시를 탐험
유혹하고 도시의 이질적인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연결

공공장소는 놀이터, 집, 공원, 병원,
우체국, 학교, 지하철 역, 은행, 시장 등
기능적으로 상호 연결될 때 활성화

공공장소는 도시의 별자리, 연결할 때
편의성과 가치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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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Seattle Public Space  Design Guide
열린 공공장소의 디자인
 


	40. 열린 공공장소의 평가  기준
얀 겔(Jahn Gehl)과 브릿지 스바르(Brigitte Svarre)는 몇 해에 걸쳐 무엇이 공공공간을 쾌적하고
즐거운 장소로 만드는 가를 조사하면서 도시 공공장소를 평가할 수 있는 12가지 기준 항목들을
정리했다.
1. 교통사고 방지 (차량 통해 제한)
2. 범죄와 폭력 방지 (안전)
3. 불쾌한 감각 경험으로부터 보호
4. 보행성
5. 기립 가능성
6. 착석 편의성 (벤치, 차양 등 각종 거리 가구)
7. 조망하거나 전망할 수 있는 공간
8. 경청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소음 차단)
9. 놀고 이완할 수 있는 공간
10. 작은 규모의 서비스 (소규모 상업 서비스와 편의 시설..)
11. 날씨를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디자인 (차양, 방풍벽...)
12. 적극적인 감각 경험을 위한 디자인
 


	41. 공공장소를 위축시키는 요인들

•  공공공간의 상업화

• 재정 감소

• 시민들의 공간에 대한 권리의식 부족

• 사회적 자산에 대한 공공의식 부족

• 부동산에 의해 행사 된 압력

• 담당 행정의 무관심과 소통 부족

• 미흡한 공공장소 관련 제도와 법률

• 공공장소에 대한 지침, 참조 사항 부족

• 공공장소의 부적절한 사용

• 공유 장소에 대한 인식 부족

• 공공장소에서 경쟁과 충돌 해결 방안의 부족

• 공공장소 활동가의 미성숙

• 현대 도시 디자인과 계획
 


	42. 공공장소의 소규모 모임을  위한 편의 시설

공공장소의 편의시설은 식수대, 화장실, 쓰레기통, 앉을 의자 외에도 보다 다양한 활동을 위한
편의시설들과 공원 가구들이 필요하다.

호주 Tonsley 공업지대 재생-다기능 야외 활동 포켓 부스

사방이 개방된 공간 보다는 소규모 활동이 가능하고, 주변의 시선과 소음,으로부터 차단된, 동시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소규모 부스는 다양한 시민활동을 촉진한다.
 


	43. 공공장소의 시민 활동과  공원 가구

공유식탁 - 키체인(Kitchain)
포르투갈 리스본의 건축집단 MOOV는 키체인(Kitchain)을 디자인했다. 간단한 야외 조리 시설과 식탁들을
마치 사슬에 엮은 듯 이은 공유 식탁용 길거리 가구 모듈이다. 공간에 따라 다르게 이어 붙여 연출할 수 있게
모듈화 되어 있다. 이 공유식탁 모듈은 유럽 곳곳에서 선보였다. 키체인에서 식사를 하는 다양한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만찬에 초대 받은 느낌을 받는다.
 


	44. 공공장소의 사회적 교류와  공원가구

홍콩은 공공장소에서 시민 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움직이는 탁상 벤치를 제작 배치

탁상 벤치의 도색에 지역민들 참여 함.

탁상 벤치는 바퀴가 달려 있어 이동
가능

움직이는 탁상 벤치 덕분에 공원,
놀이터 등에서 시민들의 활동과
교류의 내용이 더욱 다양해지고
활성화

공공장소의 편의 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한다는 것은 거창하지 않지만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종종 성공적
 


	45. 공간 마케팅
  


	46. 혁신파크 옥상공유지와 공간  마케팅
 


	47. 공공장소로서 옥상 공간의  활용, 이익
• 옥상을 공공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옥상이 주는 이익과 공간, 활동을 매개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를 형성하고 시민의 일상적 이익과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50. 옥상공유지/시민의 사회적 일상공간
서울혁신파크  공공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사업
 





	54. 옥상공유지/시민의 사회적 일상공간
서울혁신파크  공공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사업
 




	57. 옥상공유지/시민의 사회적 일상공간
서울혁신파크  공공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사업
 




	60. 시민주도의 공공장소 사례들
  


	61. 
과거 런던 북부  기차 노선의 역사가 있던 곳에 조성된 도시텃밭정원이다. 건축집단인 Exyzt가 2009년 이곳에 가건물을 만들고, 2010년 봄 달스턴
시민들을 위한 워크숍과 행사를 위해 나무 정자와 정원을 조성하며 시작되었다.

다양한 야생 과실수와 교목, 관목, 엽채류와 화초, 약초를 재배한다. 단지 도시 텃밭이 아닌, 차, 커피, 음료,빵, 스프, 셀러드를 먹을 수 있는 가든
카페가 있고, 이곳에서 달스턴 지역과 텃밭에서 생산한 물품들을 판매하며 달스턴 정원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 주민행사가 진행된다.

결합 된 적정기술 : 빗물저장통 / 재활용 온실
달스턴 이스턴 커브 가든
 



	63. 
런던 유니온 100  스트리트에 2008년 임시 조성된 도시과수원. 건축스튜디오, 건축재단, 뱅크사이드 개방공간 신탁 등이 협력하여
조성했다. 이곳에는 상자과수원, 간이 놀이기구, 과즙압착작업장, 미니 온실,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늘과 벤치 등이 마련되어 있다. 폐
빠레트를 이용한 다양한 파빌리온과 상자과수텃밭이 특징이다. 도시에서 생산한 사과 사이다를 판매하며, 곳곳에 이 모델을 차용한
도시과수원들이 확장되고 있다.

적용 적정기술 : 폐빠레트 텃밭상자, 사과착즙기, 미니 온실 , 적정기술 놀이기구
유니온 도시 과수원
 



	65. Le 56 프로젝트는  도시 틈새(공지)에 시민협력으로 자체 관리 공간으로 변모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2006 년 파리 동부의 St.
Blaise 지역에서 시작된이 프로젝트는 지방 정부, 지역 조직, 주민 거주자 및 생태 건설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협회
사이의 협업으로 공지에 도시공유지 농장을 만들었다.
Le 56 골목 정원
 



	67. 적용적정기술 : 태양광,  빗줄저장통, 발효퇴비장
 


	68. 유럽 전역에 1천  곳, 독일에 400 곳의 모험놀이터가 있다. 이 중
다수가 유럽도시농장연합 (European City Farms Federation)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향후 20년 동안 유럽 전역에 2천 개가 넘는
모험놀이터와 도시농장이 결합된 사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유럽의 도시농장은 농장, 놀이터, 축사, 문화센터, 커뮤니티 센터,
작업장 등 도시 속의 대안적 기지가 되고 있다.
https://cityfarms.org/
유럽도시농장연맹
 



	70. 네리마 구립 공공  어린이 숲-모험놀이터
 


	71. 벨기에 몰렌베크 공원  농장(Mobenbeek Parckfarm)
 



	73. 적용 적정기술 :  빗물저장통, 흙화덕, 이동식 도시 벌통
 


	74. R-Urban
AgroCité
파리의 북서부 외곽에  8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시 콜롱브Colombes에 조성된 도시 전환의 기지이자 복합 문화
도시 농장인 아그로시테AgroCité. 이곳은 우리가 알고 있던 도시 텃밭 그 이상의 텃밭이다. 생태 전환을 위한 시민
복원성 운동으로 유럽 정부가 후원하는 ‘R-Urban’ 프로젝트의 일부
 



	76. Agrocite 프로젝트의 일부
R-Urban  Agrocite 내의 애니마랩AnimaLab은 벌통과 닭장과 관련한 현장 실험실이자 가축 사육장이다. 이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과 꿀은 농산물 매장을
통해 지역에서 유통된다. 리사이랩RecyLab은 도시 폐기물을 자가 생태 건축용 자재로 재생하는 장비를 보관하는 생태 건축물이다. 이곳에서 자원 순환과
재생, 자가 건축 워크숍이 진행된다. 에코햅Ecohab은 부분적으로 자가 건축한 실험적인 커뮤니티 공간이자 생태 주택 단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R-Urban은 도시를 보완하고, 도시의 생태적 회복력을 복원하는 데 협력하는 실천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 사업들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무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콜롱브에서 추진하는 R-Urban 사업 중 아그로시테야말로 시설과 공간, 다양한 활동이 집적되는 중심 허브라 할 수 있다.
 


	77. 폐쇄적이지 않고 외부로  열린 포용적인 협력 관계망의 형성
 



	79. 탄현면 살래공동텃밭 (2천여평의  공공텃밭 중 500평)
농업활동 중심의 단기 분양형 공공 텃밭 → 3년 장기 분양 공동체예술문화 텃밭으로
 유휴공지를 활용한 공공 텃밭으로, 파주시농업경연인회에서 위탁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주로 농업 중심이며, 인근
파주시민의 이용이 많은 곳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시민교류 촉진 프로그램이 없는 곳이었다. 최근 서울시는 6개 테마의 각종
도시텃밭 유형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도시텃밭, 도시농장, 도시과수원, 도시 공동체 정원 개념으로 확장하며
 다양한 시민문화활동을 수렴하며, 지역공동체의 복합생태문화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달스턴 도시농장,
몰렌비크 공원농장 등 커뮤니티 농장 또는 R-Urban Agrocite와 같이 지역 공동체의 생태적 전환을 실험하고 그 기반을
갖춰나가는 도시실험농장을 참조하여 살래 텃밭을 공동체의 농업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촉진하는 시민공간으로
변화를 추진할 필요를 느끼고 주민자율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탄현면과 함께 살래공동텃밭을 기존 살래텃밭 내부 500평에
조성했다.
 살래텃밭의 운영은 기존 텃밭 관리는 파주시 농업경영인회에 그대로 존치시키되, 문화활동과 시민교류 프로그램의 운영과
시설을 조성하는 시민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3년 연작, 비닐멀칭과 화학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생태텃밭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블럭별 공용공간, 전체 공용공간을 경작 외 용도로
조성하였다.
 주민자율운영위원회 구성
 3년 연작, 동절기 경작 가능
 공동체 단위 분양
 개인 경작 공간과 협동 경작 공간 구분
 블럭단위 공용 공간(활동 마당)과 전체 공용 공간 (행사 문화 공간)을 포함한 텃밭 디자인
 비경작 문화예술 회원제 도입


 




	82. 야외 주방 -  문화비축기지 (비빌기지)
 


	83. 영국 런던의 공유  작업장 Sugarhouse Studio (by Assemble)
 


	84. 도시의 살인적 물가와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도시 창작자들은 물론 소소한 취미거리를 갖기 원하는 개인들에게 작업 공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다. 과거에는 마당 있는 집이 86%였지만 이제는 거꾸로 마당 없는 주택이 90%에 달한다.
다시 말해 자신만의 작업 공간을 갖기란 웬만한 경제력이 받쳐주지 않는 한 요원한 일이 되었다.
오늘도 예술가들과 장인, 작업자들은 작업장을 구하기 위해 도시 외곽을 찾아 헤맨다. 하지만 요즘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신도시 지역들조차 전국적 부동산 투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터라 작은 작업장 하나 마련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상황이 이러한지라 비록 전문 제작자가 아니라도 삶의 충만함을 위해 취미로 공작을 해보려는 시민들까지 적당한 공간
얻기가 어려워 이내 포기하고 만다. 이렇게 도시인의 제작 본능은 소멸되고 그들은 계속 소비자로 남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어셈블(Assemble)이라는 작가 집단이다. 이들은 버려진 공장이나 폐교를 재생하여
공유 작업장 슈가하우스 스튜디오(Sugarhouse Studio)를 만들었다. 이곳은 예술가, 디자이너, 제작자들이 개별 작업 또는
협업이 가능하도록 작업장과 장비 및 사무실을 갖췄다. 금속작업, 목공작업, 도예작업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작은 회의장 겸
극장, 실내 외 조립 및 제작 공간,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 입주한 작업자들에게는 전시 기회도 주어진다.
슈가하우스 측은 입주 작업자나 장인, 예술가들이 가능하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또한 공유 작업장
작업자들은 지역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사업의 공동 주체가 되거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럼, 직업기술 교육, 워크숍,
레크레이션 등을 펼치는 활동에 참가한다. 즉 이곳은 입주 작업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것이다. 작가들의 공동
작업장이자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커뮤니티 공간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다. 이로써 이곳의 입주
작업자가 아니더라도 종종 포럼, 실험, 제작, 조립, 전시, 다양한 행사, 판매를 위해 공간을 대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특히 작업장 외부 공간을 대중에게 상시로 개방함으로써 공유 작업장은 공유의 경험, 공공의 실천을 고무시키는 장소가 된
다. 동시에 단순한 공유 작업장 이상의 공공 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이점이 입주자 중심의 공유 작업장이나 회원제
공방과 차별되는 지점이다. 또한 입주자 없이 작업 시설을 대여하는 공방과도 다르다. 운영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 입주(상시)
이용자들의 주도성이 중요한 공간인 동시에 간헐적이지만 단순 기호나 제작 취미를 가진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열린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이처럼 슈가하우스는 메이커스페이스나 FEB LAB(제조 실험실)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공성과
개방성을 확보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각 지역에도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창작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을 찾아 대도시에서 좀 더 좀 더 먼
곳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 제작자나 예술가가 지역으로 이주한다 해도 혼자만의 힘으로
작업장을 구하고, 필요한 설비와 장비를 갖추는 일은 녹록치 않다. 부동산 비용 부담이 적더라도 만들기를 취미나 기호로
삼아보려는 지역 이주자들은 더욱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다. 혼자하면 재미도 없고 지속하기도 어렵다. 지자체들이
창작자들과 예술가들, 취미와 기호를 중요시 하는 청년들을 지역으로 초대하려면 ‘말’이 아니라 이러한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85. Repair Caf
https://repaircafe.org/
• 고장수리  카페 (Repair Cafe)은 제작자공방
(Makerspace)의 Recycle 버전 + Cafe
• 고장수리를 매개로 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도
• 마틴 포스트마(Martine Postma)의 제안으로
2009 년 10 월 18 일 암스테르담에서 최초의
고장수리 카페가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 중.
• 이 카페에는 손님들이 가져온 고장난 물건을
자원봉사자들이나 솜씨 좋은 손님들이 무료로
고쳐준다. 물론 큰 비용이 드는 고장이 아닌
경우.
• 새로운 부품을 사용할 경우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곳엔 전자제품, 가구, 옷, 자전거, 식기
류, 장난감 등을 고칠 수 있는 공구와 재료가
준비되어 있다. 간단한 고장 수리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 고칠 것이 없어도 이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실
수 있다.
공간구성 : 작업 테이블(이동 가능)과 좌석 중심의 공간 구성,
부품 및 도구 보관 선반, 고정 설비 설치 공간, 폐기 공간,
커피 프론트(간단한 탕비) + 교육 가능한 내부 구역 설정
암스테르담의 고장수리 카페
 


	86. 생활기술 작업장 -  문화로놀이짱
 


	87. 공동 빨레터
  


	88. 일본의 세탁 수선  카페
왜 우리는 모든 생활의 편의를 상업적 서비스에만 의존해야할까? 생활 편의와 공동체적 교류와 협력에
기반해서 생활편의 시설들을 운영할 수는 없을까? 또는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비즈니스를 기획하는
이들은 없을까? 일본의 세탁 수선 카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 중 하나다.
 


	89. 일본의 카페 탁아소
도시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했던 가와시마 게이스케(川島佳輔) 씨는 2016 년 12 “ ”
월 생활의 풍요로운 한 페이지 를
슬로우건으로 내걸고 카페와 어린이집을 합한 우치다를 열었다. 목수 겸 디자이너였던 가와시마 씨는 카페 설거지를 맡고 주방과
어린이집은 아내가 담당한다.
가와시마 씨는 탁아와 휴식을 함께 하고픈 젊은 부부가 자신들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오랫동안 비어 있던 낡은 3층
건물을 친구들과 함께 고쳤다. 1층은 카페 겸 탁아소로, 2 ‘
층은 중고품 가게 FUCHI’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3층은 아직 비어 있다.
카페 우치다의 탁아소 카페는 정식 탁아소는 아니다. 일상생활의 연장이라는 개념으로 어린이집과 가정 사이 어느 쯤에 놓인 공간이다.
 


	90. 지역 공동체 창고와  창고 개방 시장 (Community Storage와 Garrage Sale)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주 주거 형태가 되었다. 1인 가구도 늘어났다. 늘어나는 물건들을 보관할 충분한 창고를 갖지 못한 이들이 많다.
지역에 빈 상가나 빈집, 빈 건물을 활용해서 지역 공동체 창고를 운영하면 어떨까? 종종 쓰지 않는 물건을 벼룩시장을 통해 교환하면
어떨까?
 


	91. 마을 공터를 활용한  임시 공공장소
 



	93. 주차장을 공공장소로
차들로 가득  찬 골목을 공공장소로 바꿀 수는 없을까? ‘Parking Days’에 주차장을 임시 공공장소로 만드는 이벤트
 



	95. 무엇부터 할 것인가?
  


	96. 오랜 동안 살아가고  싶은 마을 만들기 - 공공장소 만들기로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기욤 프레데릭
르 플레(Pierre Guillaume Frédéric Le
Play)는 '공동체는 장소, 사람, 노동의
유기적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다. 현대사회에서 근본적 의미의
시민 공유지는 사유화되었고, 사람들은
깨진 조각처럼 고립된 개인 되었다. 만약
지역의 공동체를 단단히 하거나 애착을
가진 정착민들을 늘리고자 한다면 공유하는
장소, 사람들의 다양한 교류와 관계,
그리고 종종 간과되는 지역 공동체의
지속과 협력의 근간이 되는 노동과 생산(
제조), 대형 유통과 다른 가치와 결합된
유통을 살리는 데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다시 지역을 주목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시기에 전통적인 지역 사회는
생존과 삶에 필요한 기물을 생산하고, 상호
서비스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기술
공동체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97. 공공 자산(Community Asset)  지도와 시민 워크숍을 추진하자.
뱅쿠버는 주민과 함께 지역의 공공장소와 공공자산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워크숍 지속적으로 진행
 


	98. 공공장소의 사용자 분석을  해보자.

공공장소를 제대로 조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용자 분석 필요.

Studio Two는 브뤼셀 시 공공장소의 이용자
유형과 요구 시설을 분석

공공장소 사용자와 요구시설 분석의 이점이 큼.

공간의 사용자 유형을 파악하면 공간 조성을
사용자 요구에 맞게 조성할 수 있고, 조성 후
효과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

장소의 물리적 구성 측면에서도 공공장소의
시설 요구가 명확해 진다.

사용자 요구는 전문가 조사분석 또는 사용자
참여 워크숍과 참여 디자인 과정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
 


	99. 공공장소, 공동체 만들기는  정부를 향한 요구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희망하고
꿈꾸는 삶과 정주 환경을 위해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주체적이고 일상적인 노력과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100. 공공장소는 ~~ 이다.

•  공공 공간은 도시 시민성의 표식이다.

• 공공 공간은 도시의 정체성을 만든다.

• 공공 공간은 사회적 교류 기회를 높인다.

• 공공 공간은 도시의 활력을 높인다.

• 공공 공간은 도시 문화의 다양성을 확장한다.

• 공공 공간은 우리 도시의 공유재이다

• 공공 공간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 공공 공간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개선한다.

• 공공 공간은 여유있는 생활환경을 만든다.

• 공공 공간은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한다.

• 공공 공간은 대중교통의 능률을 개선한다.

• 공공 공간은 공공 공간을 개선한다.

• 공공 공간은 도시 안전을 높인다.

• 공공 공간은 평등과 사회적 포용성을 높인다.

• 공공 장소는 여성친화적, 노인친화적 도시를 만드는 도구다.

• 공공 장소는 미래 세대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 공공 장소는 시민 참여를 유도하다

• 공공 장소는 훌륭한 도시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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