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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increasing interest in boosting conventional markets, many
authors have paid considerable attention to the roles of shop owners,
store image improvement, and how to attract or maintain customers.
Nevertheless, it is not easy to find papers rela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hop owners and their contribution to trading area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academic world. Accordingly, research for an-
swering the following question has been initiated: what kind of roles
do shopkeepers should play in revitalizing poor conventional markets?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focusing on enhancing traditional mar-
kets, this research was approached from the new insights that have
been obtained concerning how to boost conventional markets, that is,
from the perspectives of a shop owner and a trader.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at identifying some resolutions asso-
ciated with the roles of shop owners to enhance a shopping district
in a specific area, classifying their business roles into a few catego-
ries, depending on the degree of their participation in improving the
shopping environment.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focusing o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improving customer services from a
shopkeeper’s perspective, this research provides a new insight as far
as how to boost conventional markets. It is, furthermore, necessary to
note how market participants, particularly shop owners as they are the
key players, can contribute to rebuilding their business area together
with their customers.

As a research technique for effectively achieving the research goal,
the authors adopted a documentation methodology based on a large
amount of the existing literature for studying how to rebuild tradi-
tional markets. Concerned about the ways to revitalize conventional
markets, many authors have proposed a variety of strategies, and have
suggested more detailed action plans from a practitioner’s perspective.
By analyzing these research results, the authors will have accom-
plished the research aim. Rather than simply identifying the roles of
shop owners, the author found that they had to understand their so-
cial contribution for enhancing their trading areas, as well as their
functional roles, in forming a regional society. The conventional mar-
ket should be, thus, regarded as the place to share regional culture.

Consequently, the authors draw some conclusions from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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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In order to answer the above question, it was found that the
roles of shop owners have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
portant ways for revitalizing traditional markets. With respect to their
roles, it is evident that their business activiti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trading area in terms of sociality, regional
development, and market revitalization, by selling products or services
to the customers visiting that area. In a word, this implies that shop
owners have to actively take part in boosting conventional markets as
a core player. Although the authors have properly achieved the re-
search aim, this study has a limitation, like most other research, in
adopting a documentation method. Because the research is based on
existing data results provided by the prior research conducted a long
time ago, whether the research findings are applicable in a con-
temporary market should be re-examined in future research from a
practitioner’s perspective, rather than from an academic’s perspective.

Keywords: small and medium-sized retailers, conventional markets,
communities, roles of shop owners, revitaliz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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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도시의 얼굴로서 발전하여온 중심시가지와 상점가는 빈점포의
증가 공터의 증가 유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중심, ,
시가지가 쇠퇴의 일로에 있다 상점가의 이용감소 주거지의 교외. ,
화 공공시설의 교외 이전 집객시설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중심지, ,
는 더욱 쇠퇴해 지고 있다.
상업자는 상업의 본연의 기능으로서의 매매 교환의 기능을 가,

짐은 물론 상업자의 외부성으로서 지역과의 커뮤니티성 지역의,
사회성을 지니고 있다 상점가는 지역의 생활기반이면서 지역성을.
결정짓는 지역의 얼굴이기도 하며 지역문화의 전승 창조하는 공,
간이며 지역의 휴식과 지역 주민과의 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공공
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으로 지역에 진출하는 대형점이나.
체인점들은 대부분 스크랩앤드빌드 및 균질화 매장으로 기능으로
지역에 대한 공헌성이 부족하나 도심 상점가는 지역의 공공적 요
소로서 지역에 공헌하는 기능을 갖는다 궁극의 소매상업자는 결.
국 상업 본연의 매매 거래 기능을 가지면서 지역과 공존하여야,
하는 사회성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특징을 가진다.

주제어 도심상권활성화 상업자의 외부성 상업자의 역할 상: , , ,
점가 상인 분류 커뮤니티성, .

The Roles of Shop Owners in Boosting Conventional Markets
상권활성화에 있어서 상업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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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에 있어서 상업자의 역할

서론.Ⅰ

도시의 번영이나 쇠퇴의 바로미터는 도시의 중심시가지에 있는
상점가의 형성 사무소 거주지 등의 집적 유동인구 교통량의 증, , , ,
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도시의 얼굴로서 발전하여온.
중심시가지와 상점가 중 상당수는 소비자의 니즈의 변화 자동차,
의 급증으로 인한 자동차문화의 변화 중심지의 지가상승 등의 요,
인에 기인한 주거지의 교외화 공공시설의 교외 이전 병원 등 집, ,
객시설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점차 쇠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과 주변 상점가를 포함하는 도시 중심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년 월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2010 6 「
위한 특별법이하 전육법 일부를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도시 중( ) .」
심의 전통시장과 주변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상권활성화구역을 지
정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지원을 통하여 예전의 활력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정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 ,
하여 기반시설의 개보수 아케이드의 설치 홍보시설 주차장 및, , ,
편의시설의 설치 등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왔고 이를 통하여
전통시장이 많은 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외곽도시의 개발 관공서 등 집객시설의 이동 도심의 지가 상승, ,
등의 사회적 요인과 아울러 지역 커뮤니티의 붕괴 상점가에 있어,
서 공동체 의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개별상점가만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 중심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
다 이에 정부는 중심상점가의 활성화를 꾀함과 아울러 지역 활성.
화를 통한 지역 경제 사회 커뮤니티의 부활을 위해 상권활성화, ,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적 방법 개념 정리적 방법을 통한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 있음으로.
이에 대한 일본 문헌과 연구 내용을 검토하면서 국내에 이의 도입
가능성 및 도입시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상업자의 외부성으로서 상
권활성화의 역할과 활동 상황별 분류를 아울러 정리 하였다.
본 연구는 소매상업자가 왜 상권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

입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자기의 개별적인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는 상권 구역내의 상업자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
닐 수 없다 특히 상점가 내의 소매상업자가 왜 도시 재생 곧 상.
권활성화에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일본의 상업자의 외
부성 이론을 중심으로 상업자 측면과 상점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자 한다.

소매업의 외부성과 상권활성화.Ⅱ

상점가에 있어서 상업자의 기능 변화1.

상업자의 본질적 기능은 좋은 상품을 싸게 판다 상품을 판매‘ .
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팔지 않으면 안된다 필요한 상품을.’ ‘
판매한다 등의 활동을 통한 기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소매.’ .
상업자는 고객을 위한 욕구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

여야 하는 기능성을 갖는다 상업자는 시장을 중심으로 매매 거래. ,
를 기본 역할을 한다.
일찍이 는 상업의 기능을 본질적 기능 물류 기능Clark(1942) , ,

보조적 기능으로 분류하여 판매와 집하를 본질적 기능으로 인식하
였다 일본에서는 상업의 기능을 소유 장소 시간 가치 정보 가. , , , , 5
지의 간격을 연결하는 기능이라고 하였다 한국의(Tamura, 2001).
학자들 가운데서도 이와 유사한 이론을 펼치는 학자도 있다옥선(
종 김웅진, , 2000).
특히 유통 상업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유통학을 상류 물류, , ,

정보류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담당하는 주체자를 상업자라 하였
다 여기에서 우리는 상점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능성을.
부여하지 않고 상업자의 이러한 기능을 중심으로 한다면 상점가,
의 활성화 담당자 지역문화의 담당자는 누가 하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상권활성화 상점가 활성화를 논하기 위해서. ,
는 상업자의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효율성 에 대한 논의가 있,「 」 「 」
어야 한다.

경제적 효율성 은 상업자가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효율에 대,「 」
하여 활동하는 영역을 말한다 상업자는 기본적으로 상품을 매매.
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이다 또한 상업을 통하여.
사회경제적인 활동에도 많은 공헌을 하고 있고 이는 개인이나 사
회에 대한 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상업자의 본연의 활동을 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상업자가 상품을 팔고 이익을 얻는다 여기에는. .
이익을 통한 개별 상인으로서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상품을
판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성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상업자가 상품.
을 매매의 수단으로 하는데 사회적으로 물가의 안정 기능을 하거
나 상품의 재고 보유 상품의 조달 등 상업자의 사회적 상업기능, ,
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상업자가 거리의 한 담당자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면 그것

은 상업자의 사회적 기능으로서 경제성 이외의 사회적 이익을 제
공하는 것이다 거리 환경을 정화하거나 조직을 구성하여 이벤트. , ,
거리 봉사 등 직접적인 활동도 있을 수 있고 간접적으로 지역의
봉사활동에 공헌하거나 지역의 고용을 촉진한다거나 하는 간접적
인 사회적 효율성에 필요한 활동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상업.
자가 본인에게 직접적인 수익이 생겨나지 않아도 행하게 되는 상
업의 사회성에 관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년는 상권활성화에 있어서 지역 상업자가 지역 진흥을Miko(2000 )
위해 활동하는 행위를 커뮤니티성 이라고 언급하였고, Hirada(2003)「 」
는 유통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효율성 에「 」
대하여 언급하고 상점가가 추구하는 사회적 커뮤니티성으로의 관
점에서 상점가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왜 도시의 재생 문화 커뮤니티의 담당자가 되, ,

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상업자의 고유 기능인 거
래 매매 기능에서 도시의 중심지 상권활성화 구역내에서의 상업, ,
자의 또 다른 커뮤니티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도시와 상업의 관계성2.

소매업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은 도시에 활력과 접근성의 장점
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낸다 상업은 교통 기반이나 통신 행정. , ,
교육 문화 주택 업무 복지 관광레저 등의 시설과 함께 도시의, , , , , ·
기반을 형성하는 주요한 구성요소의 하나이기도 하다 상업은 도.
시를 떠날 수 없고 도시는 다양한 상업적 기능을 통하여 도시의
기능을 상승시킬 수 있다 도시와 상업의 관계는 첫째는 상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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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으로부터 소비에 이르는 유통 활동을 통해 도시 생활자의 소
비와 고용을 창출하는 불가결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다 도시는 많.
은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배우고 즐기고 생활에 위안을 받는 장, , , ,
소이자 사람들이 모여 교류하고 활동을 하는 곳으로서 상업적 기
능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용이.
창출되고 도시 경제의 견인력을 가지는 산업의 분야로서 자리 매
김하게 된다 지자체가 안정된 세수입을 확보하는 관점으로부터도.
상업 활동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상업 기능의 강약이 도시의 활력과 접하고 불가분

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도시중심상권내의 상인들의 활발한 상업.
활동은 타 도시와 비교하여 도시의 매력도를 올리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업시설의 교외 진출 대형점의 상권구역 진. ,
출로 말미암아 지역 상인들의 상업지역인 상점가는 점점 쇠퇴해가
고 지역 상인들의 활성화가 줄어든 상권구역은 상대적으로 지역의
자본 및 지역의 소비가 줄어들어 지역활성화가 저해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중심상권내의 상업기능의 약화.
는 도시의 활력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세 번째는 백화점 대형점 상점가 등의 상업 시설은 도시 시설, ,

로서의 랜드마크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예를.
들면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상징하듯이 도,
시중심상권의 상점가는 종종 타도시나 교외의 대형점과는 다른 도
시의 얼굴로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반대로 도시중심상권에.
상점가의 시설이 있으나 쇠퇴된 도시의 도시중심상권은 오히려 도
시의 미관과 디자인의 기능성을 잃어버려 도시의 활성화를 저해하
는 요소로 전락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다.
네 번째는 상업이 집적하는 것으로 인해 중심상권은 다양성을

가지게 되어 타 산업 지역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즉 상업기능이, .
공간적으로 집적하게 되면 이를 상업집적으로 표현하면 이 상업,
집적의 공간적 확장은 먹거리촌 의류 잡화 등의 다양한 집적군을, ,
포함하게 된다 이로 인해 등 타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고용. IT
창출 상업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발휘하게 된다 또한 상점가, .
가 주최하는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인해 시민의 문화 수준의 향상
되기도 한다.

소매업의 외부성과 지역관계성3.

앞서 도시와 상업의 연관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범.
위를 축소하여 소매상업이 지역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 소매업의 외부성 개념을 빌려서 검토해보고자, Ishihara 「 」
한다.
소매상업은 소비자의 행동 범위 등의 이유에서 지역과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많은 상업유통에 관한 텍스트·
에도 기재되어 있는 대로이지만 근래에는 지역 상업이 지닌 사회,
적인 성격이 자주 강조된다 예를 들어 는 지역의 소매. Ishii(1989) “
상업자가 손님과 얼굴이 보이는 관계 를 구축하는 것에 의해서「 」
니즈를 상세하게 파악하여 경쟁 우위를 실현될 수 있는 것 으로”
지적하고 있고 는 스스로가 의존하는 지역사회를 육Ishihara(2000) “
성하기 위하여 소매상업자는 지역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
다 고 지적하고 있다” .
특히 소매상업자가 지역과 접하게 관계되는 것을 상업유통, ·

연구의 이론을 접목해가면서 논한 것은 이다Ishihara(2006) . Ishihara
는 소매업은 점포를 지어 사업을 실시하게 되고 나서는 점포라고
하는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거리 풍경을 구성하는 존재라고 했다.

따라서 소매업은 점포를 통해서 거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과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는 이것을 소매업의. Ishihara 「
외부성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는 이를 통해 상업자의 적극. Ishihara」
적 의지는 스스로의 유지 성장 일 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조화「 」 「 」
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며 전통적으로 상업유통연구에, ·
서는 상업자는 기업가 정신을 가져 내적 확대를 지향하는 것이 암
묵적으로 가정되고 있었다.
또한 는 점포는 상인과 내적 질서를 형성하기 위Ishihara(2006)

한 수단이며 상품은 점포에 있어서 매매의 집중을 구체적으로 표
현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점포를 매매집중의 외부성으로 이해하였
다 따라서 집단적으로 형성된 상점가는 독특한 질서를 형성하고.
그 자신 스스로 외부적으로 의미를 발신한다.
즉 상인의 행동이 점포가 상점가에 있었고 필연적으로 외부에,

대하여 의미를 발신하고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매업
의 외부성이라고 말한다 고 하여 소매업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으’
로 작용하는 것을 내부성 그리고 사회적 커뮤니티성을 가진 기능,
을 외부성으로 판단하였다.

에 의하면 구조물로서의 점포는 도로에 의미를 부여하Ishihara ①
고 가로를 형성하고 점포는 내적질서를 형성하고 수단이 되는, ②
동시에 외부의 가로를 형성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상, ③
점가는 주로 소매점포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가로를 형성하는 것
과 아울러 이것은 상점가와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거리의 활기를 가져오게 되며 소비자는 가끔 구체적으로 쇼핑, ④
할 상품을 특정하지 않고 상점가를 방문하며 상점가는 소비자. ⑤
에게 욕망을 지각하게 함과 동시에 그 욕망을 충족하는 무대를 준
비한다 따라서 상점가는 도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며.
외부성에서도 점포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의 랜드
마크 시설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들은 도시 중심상권을 아무 이유 없이 거닐거나 목

적을 두지 않고 아이쇼핑을 하는 경우도 결국 상업자가 도시의 얼
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상.
업자는 스스로 외부성에 의해서 지역과 관계성을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상권활성화와 상점가의 관계성4.

상점가는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자를 중심으로 구성
되는 비영리 조직이다 상점가는 공동 사업에 의해서 상점가의 환.
경 정비 및 구성원에게의 직접봉사를 활동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
만 상업은 도시를 구성 하는 주요한 주체임과 동시에 상업자는, ,
일반 시민으로서 쾌적한 상권구역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공헌하여
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대량생산대량 소비를 미덕으로서 하였던 고도 성장기는·

과점 메이커가 대량생산 한 상품을 소매업이 재판매 하는 활동에
전념할 수 있던 판매자 시장의 시기이며 메이커에 의한 유통 계,
열화 정책에 따른 소매업의 경영성과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었
다 소매업을 시작한 창업자나 소매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접어들어 새롭게 개발된 단지나 주택지의 주변 등
에서 소매업을 개점하여 일부에서 지역 과점적인 소매업도 보이기
시작하고 많은 상업자에게는 여유가 있어 직주일체도 있어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담당하여 왔다.
이 당시 상점가는 거리 만들기라는 상권활성화 의식을 가지지

않고서도 중소소매업자은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소중히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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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얼굴이 보이는 관계로 인적신뢰를 얻고 사업을 확대할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석 설날에. ,
세일을 하거나 사은 세일 혹은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 장식이나 각
종축제 등 학교나 지자체와 연계하여 행사를 행하는 상점가도 많
이 있었다.
그러나 대 후반부터 년대가 되면 대형점의 진출이나90 2000 ,
의 진출 신업종 개발의 영향 등에 의한 유통 구조의 변화와SSM ,

중심상권구역의 지가 상승 등에서 상점가나 전통시장의 피폐 상태
가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되었다 중소소매업은 본업의 악화에 의해.
사업 승계의 목표를 세우지 못하였고 경영수익의 쇠퇴는 새로운
투자에도 소극적인 자세가 되게 되어 상점가 활동에 대한 사업
면에서의 기대나 공동 의식도 희박해져가는 경향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상점가의 리더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 잡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상점가 사업의 계속만을 호소해 봐도 특히 소비자 감각과의 괴리
가 적은 젊은 경영자를 설득하는 활동이 부족하고 연령차이가 점
점 벌어지게 되어 상업 활동에 대하는 의식의 차이가 점차로 커져
가고 있다 전통시장에 있어서 쿠폰제도나 상품권제도를 정착하려.
고 하여도 고령화의 영향으로 참여율이 낮아 본래의 제도 목적을
살리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고 상점가의 활력을 얻기 위하여 다양,
한 노력이 있음에도 좀체 활성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표 중심지상권활성화구역 쇠퇴의 원인< 1> ( )

항목 내 용 비고

경제
파라다임적

측면

중심지 토지 지가의 상승
주거지의 외곽 이전

경제환경의
변화

산업구조적인
측면

공업단지의 외곽 진출로인한
인구축소

자동차 이용에 의한 도시의 외곽
진출

산업의 발달

사회구조적인
측면

고령화의 진전
인구감소

관공서 등 집객시설의 이전
소득의 증대

유통구조적인
측면

대형점의 진출 및 외부진출
유통산업의
근대화

상점가
외부성 측면

지역의 활기가 부족
지역커뮤니티의 부족

중심지 쇠퇴

상점가
내부성 측면

리더의 부족
상인들의 단결성 부족

쇼핑환경의 부족주차장 환경( , )
전근대적 쇼핑형태경영적 측면( )

상인들의
고령화

소비패턴적
측면

대형점선호 인터넷쇼핑선호,
에 관련한 쇼핑선호IT

편리성 선호고객에 대한 소구 부족

소비자의
변화

이를 위한 상권 구역 내에서의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몇 가지 들어보면 첫째 과거의 생각에 구속되지 않는 완전히 새,
로운 발상으로 사업을 실시해 나가는 것이다 일본 동경의. Adachi
구의 상점가진흥조합의 상인들이 출자해서 년에 설립Towaginja 90

한 주 에서는 지역사회의 과제 해결을 위해서 상점가( )Amor Towa ‘
가 지역의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상점가활동의’
테두리에 구애받지 않는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점가에서는 공점포의 해소를 위해 기존 사업자의

유지존속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새로운 사업 아이템·
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역 상인들의 의견
을 반영한 결과 새롭게 발생하는 공점포에 대하여는 상업기능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으
로서 개방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시의 명점회 상점가진흥조합에서 발Sizuoka Ohukumachi

단한 일점일품운동은 상업자가 소비자의 시점에서 발상을 차별화
한 매력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개별 점포의 노하우로 알려진 MD
의 변화마저도 상점가의 활성화 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
라서 이제까지 상점가 활성화의 기본 운영 방안인 시설 및 환경개
선에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마케팅이나 개별적인 장점을 상권구역
의 활성화를 위한 요소로서 연구한다면 더욱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상점가에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감각의 상점가,

활동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다 일본 시의 미니 챌린지 숍으. Toyama
로서 유명하게 된 프리크포켓 년 월 사업개시 년 월 사업(97 7 , 05 10
종료에서는 이전 상점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챌린지 숍의 전개로)
상점가 거리에 인큐베이션 기능을 충족시켜 젊은 경영자가 상점가
에서 활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줌으로서 주변 상점가에 인식
을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행정과 상점가가 공존하는 형태의
사례를 만들었다.

시의 상점가에서도 년 공점포를 챌린지 숍Saga Dojinmachi 04
로 리모델링하여 운영부회라고 하는 응원단을 결성하는CAST「 」

등 신진 경영자가 상점가 운영에 적극적으로도 관계되어 상점가의
활성화 및 상점가 상인회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시의 중심부에서도 상업자 이외의 민간인이 출자한Nagahama
주 나 주 계획 등의 회사가 설립되어 시의( )Kurokbe ( )Shinnagahama
관광이나 지역 자원을 재생하는 상업자의 생각 이상을 발현하여

시의 브랜드 확립에 성공하고 있다Nagahama .
셋째 상점가의 내부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외부자원을 적극적,

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다 시에 있는 상점가진흥. Neyagawa Daeri
조합에서는 년부터 현지의 법인이 발행회수하는 지역 통02 NPO ·
화를 상가의 점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활성화에 임하고50
있다 시의 상점가진흥조합에서는 공무원 의 인. Kitakisyu Chihoku OB
적 네트워크의 활용으로 법인과의 협동에 의해 지역에 열린NPO
상점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의 관계 상가에서는 년 이상 상점가에서 문Osaka Tenjinbashi 30
화 활동을 실시해 온 경험이 있어 문화적 상점가 활성화를 운영하
고 있다 상점가는 상품의 거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가.
지 역사 문화를 활용하여 상점가의 독특한 문화마케팅을 운영하,
고 있다 이처럼 외부 자원을 이용하여 상권활성화를 시행하여야.
한다 상점가의 쇠퇴 문제는 도시문제이며 상점가 고유의 문제가. ,
아니며 상점가 내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도시나 상점가 주
변의 문화 역사 인물 등을 활용하여 상권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할, ,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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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가의 사회적 기능.Ⅲ

상점가의 공공성1.

고령화 사회 저출산 사회를 맞이한 상점가는 대형점과의 힘겨,
운 싸움 축제 이벤트의 개최 거리청소 등의 커뮤니티에 있어서, , ,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쇼핑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
고 있다 상점가의 활력은 거리의 활력을 확인하는 척도이며 대형.
점 편의점 등 전국적 체인점 및 최근에는 인터넷 판매등과, SSM,
경쟁관계에서 상권으로서 쇠퇴해가는 상점가를 지키는 역할을 담
당하고 있고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이 향유될 수 있도‘ ’
록 지역을 지키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더
욱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점가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외부.
적 효과가 상점가 내부에 선순환을 가져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는 상점가와 지역커뮤니티의 결합에 주목하고Ishii Ishihara(1997)․
이러한 문제의 총칭을 상점가의 공공성문제라고 표현하고 지역‘ ’
커뮤니티에 있어서 상점가의 공공성을 다음의 가지 측면을 제‘ ’ 4
시하였다 공공공간으로서 가로 소비자에 의한 쇼핑의 공간. ‘ ’① ②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측면 지역의 담당자 상업은 고.③ ④

객과 시장이라는 장소가 필요하게 되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가로에
는 상업기회가 발생하고 그곳에 상인은 상점을 내어 장사를 시작,
한다 이 단계의 상점가는 상인에 의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공.
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의 상점가의 발전단계에(Ishii Ishihara 1997) ‘ ’․
있는 제 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가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기회1 ).
는 상인 스스로가 집적하여야 하는 의식을 인정하게 되는 때이다
발전 단계의 제 단계 상인의 상권내 구역에 대한 인식이 싹이( 2 ).
트는 단계발전단계의 제 단계 또한 상점가의 이용주체에 대한( 3 ).
인식이 상인돈버는 공간 에서 소비자쇼핑의 공간 에 또한( ) ( ) ,「 」 「 」
지역주민지역에 필요한 도시시설의 일부 로 변화하고 이로서( )「 」
상점가는 공공적 성격으로 인지되고 있다.

표 상점가 라이프사이클< 1>

구 분 특성 제약조건 자원배분

제 단계1 소매집접의
메리트의 자연발생

상인활동의
일상적속박

호혜적

제 단계2 집단조직성 형성과
지속

상인간의 질투
본부에 의한
배분배

제 단계3 타운매니저먼트
상점가활동의
일상적 속박

시장메카니즘
의 도입

제 단계4 인프라와
외부네트워트

- -

상점가는 지역 커뮤니티의 가운데 어느 정도 역할을 담당하고' ‘
있는가 지역커뮤니티에 있어서 상업자는 왜 상권활성화의 주체로,
서 참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는 상업Ishihara(2000) ’
이라고 하는 행위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즉 소매업에 있어서‘ .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며 이는 장사하는 행위가 지
역사회와 깊은 관계를 가진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상점가를 통하.
여 지역사회가 육성되어지고 축제나 이벤트 혹은 지역의 사람들,
과의 교류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지탱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장사라고 하는 상업 본래의 목적이 지역주민과의’ ‘
교류를 매개하고 지역사회의 지킴이라는 파급효과를 나타나게’ ‘ ’
하는 프로세스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교류의 장소 지역사회의 지‘ ’ ‘
킴이 가 상점가의 공공적 성격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 상권활성’ .
화는 간단하게 상점가를 번성하게 한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다 상.
점가가 쇠퇴한 매력적인 거리를 상상하기가 어렵고 점포가 하나‘ ’ ,
도 없는 좋은 거리는 생각할 수 도 없다 이것을‘ ’ . Ishihara (2000)
는 상권활성화 구역과 소매업은 서로 의지하면서 발달한다고 표‘ ’
현하고 있다.

는 상점가의 두 측면성 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상점Katou(2005) 「 」
가의 쇼핑의 기능경제적 시스템 과 커뮤니티 기능사회적 시( ) (「 」 「
스템 은 마치 동전의 양면같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지적한)」
다 즉 상권 구역내의 상점가는 개별상점에 있어서 돈을 버는 경.
제의 장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상권 구역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를 인식하고 상권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이,
는 상점가의 공공성으로 귀결된다‘ ’ .

는 이제까지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서의 상점가Busujima(2004)
가 주체적으로 그 역할을 달성하는 존재가 되는 국면을 맞이했다
고 기술하고 상점가가 지역사회에서 존재의식을 회복하고 확립하
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중요한 컨셉이 필요하고 상점가의 공공성
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다음의 가지 컨셉을 제시하였다6 .
상점가의 공공성은 지역의 생활기반 지역의 얼굴개성( )① ② ③

지역 문화의 전승 창조의 장 상점가 경관등의 하드웨어적인 매, ,④
력의 결정 요인 지역의 휴식 휴게의 장소 사람 물자의 집적, , ,⑤ ⑥
교류 또는 정보 발신의 장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시 말해 상점. ‘
가가 지역사회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기관에서 점차 커뮤니‘
티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점가가 대형점이’ .
나 편의점 등 경쟁점들이 흉내 낼 수 없는 최소한의 필요조SSM,
건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자원이나 특성을 이용하여 활발하게 개별
점포의 매력만들기 개별점포의 아름다움이 연결되는 플랫폼으로,
서의 상점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는 소매업의 외부성 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진 소Ishihara(2006) 「 」
매상업자가 왜 상권활성화에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
하여 다양한 각도로 연구하였다 외부성 이라고 하는 단면에서. 「 」
생각하면 상점가는 실제로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상.
점가는 상품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집적레벨의 상품구색 이며 점「 」
포의 구조물로서 보면 파사드건물의 정면부분의 연속이며 그 파( )
사드의 연속이 상점가이다 도로는 부대시설이며 점포를 짜 맞추.
어 소매상인은 거리의 형성자가 되어 많은 유동객을 이곳으로 집
객하게 되는 것이다 소매점이 중심이 되어 형성되는 거리는 상점.
가라고 부른다.
또한 는 개별점포파사드의 연속적으로 만드는 것Ishihara(2000) ( )

을 경관이라고 하고 외부성에서 상권활성화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이때 공공부문에 의한 아케이드 공사 칼라포장의 하드웨어. ,
사업 등 외관보전의 외적 규제의 강화를 위한 상점가의 유지 강,
화는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상점가 스스로가 외부성을 인
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한 상점가의 내부조직이하 상인회을 강화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 )
구하고 이를 통하여 상권활성화에 필요한 외부적 조치를 취할 필
요가 있다 할 것이다.
상권활성화의 관점에서 상인은 내부적 의지가 강하여 자신의

점포의 발전만 관심을 가진 기업가 상인 과 상인의 의지가 외부「 」
로 표출되어 자신의 점포 발전 보다 상권활성화구역의 구성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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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거리를 지탱하는 활동을 하는 상권구역 상인 으로 분류되며,「 」
상권구역내 상인정신 이 상권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상권구역「 」 「
상인 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았지만 공통적으

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시장경제의 논리만으로는 다양한 도시중삼
상권의 상점가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보통 사.
용하고 있는 상점가라고 하는 단어는 점포점 경제단위 거‘ ’ ‘ ( , )’, ‘
리 스트리트 커뮤니티 상인회 운영조직의 세가지의 요소가 있’( , ), ‘ ’( )
다 이 세가지 요소의 기본적인 사고는 점포 경영 경제적단위. = ,①
스트리트 사회학 커뮤니티단위 상인회 거버넌스단위로 생각= , =② ③

할 수 있다 다시말해 도시중심상권의 상점가가 지역사회의 핵 공. ,
간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거리의 번성이나 교류나 즐거움을 창
출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상점가는 도시의 얼굴로서 발전할 수 있
다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시.
중심상권의 상점가 상인들의 자각이 필요하다.

상점가의 공헌성2.

왜 상점가에 의한 활성화가 필요한가1)

그럼 도시중심 상권활성화에 있어서 왜 상점가를 중심으로 해
야 하는 것일까 상점가 이외의 대형점이나 체인점에 의한 사업에.
의해 중심시가지를 활성화 시킬 수 없는 것일까 물론 상점가 이.
외의 편의점 대형점 및 다양한 체인점 등의 상업 시설을 생SSM, ,
각할 수 있으나 대형점에 의한 개발은 스크랩 앤드 빌드. (scrap「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유통시설은 전국적and build) .」
인 망을 중심으로 통일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각각 독립한 점포이기 때문에 지역의 얼굴 로서의 역할에. 「 」
는 무관심하다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철저히 지역에 비협조적이다. .「
주변 상점가진흥조합과 관계가 없고 지역이라고 하는 공공재 에“ ”
관해서 특별히 부담할 의사가 없는 것이다 거리풍경 면에서 유행.
의 체인점이나 편리한 편의점을 중심으로 거리를 조성하면 거리의
경관은 좋게 된다 그러나 지역의 얼굴 로서의 매력은 없어져 버. 「 」
린다 도시를 리모델링하거나 재생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철거하거.
나 새로운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한 도시 재생의 방법으로는 필요
없는 코스트가 소모되고 중요한 것은 지역의 얼굴로서의 지역성
을 파괴하게 되어 지역의 매력도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다.

지역의 얼굴 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코스트를 들였다고 해「 」
도 간단하게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긴 역사 위에 축적된 건조물. ,
자연 문화 혹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매력조차 포함되어 있다, , .
그 집대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집합체가 상점가인 것이다 즉 상.
점가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그 지역의 매력을 끌어내는 것의 지름
길이며 장래는 사람들의 현지에의 애착심을 기르게 된다 지역의.
매력을 끌어내는 것은 관광의 면으로부터 생각해도 큰 강점이 된
다 현지의 인간과 외부의 인간이 느끼는 토지의 매력과 같은 것.
이다 가 보고 싶다 라고 생각되지 않는 듯한 장소에 살고 싶다.「 」 「 」
라고는 느끼지 않는다 상점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상점가는. .
지역의 얼굴 로서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우리는 왜 상점가에 가.「 」
는 것일까 대형점에 자주 발길을 옮겨도 가끔 공연히 상점가에.
가고 싶어진다 단지 어딘지 모르게 가고 싶다 이 말이 상점가에.「 」
발길을 옮기는 이유로서 가장 큰 것이 아닐까 이것은 도대체 무.
엇일까.

미국의 사회학자인 레이 올든버그 가 정의한 제 의 공간(1989) ３
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사람들의 접촉 커뮤니(The third place) . ,」

케이션의 공간을 세 개로 나누어 가족근린 관계내의 커뮤니케이·
션이 되는 가정제일의 공간 동료거래관계와의 직장 등 제 의( ), · ( 2
공간에 대해서 이해관계 같은 건 없는 제삼자 사이에서의 커뮤) ,
니케이션이 주고받아지는 공간이다 가족 관계직장 관계 등에서. ·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에게는 숨돌리기의 공간 활력,
재생을 위한 장소로서 제 의 공간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한다.３
제 의 공간의 제공은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제공이다 교외.３

의 대형점에서는 가족 만으로의 쇼핑하거나 혼자서 조용히 필요한
상품을 사는 패턴이 많다 그러나 상점가가 활성화되면 지역의 독.
특한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통하여 지역을 잘 아는 종업원과 대화
를 나누고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
할 것이다 이것이 상점가를 대형점에 대해서 내세울 수 있는 우.
위성인 것이다 반대로 이 제 의장소를 제공할 수 없으면 상가는. ３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쇠퇴하고 있는 상점가의 현상을.
생각하면 우선 보행자가 적고 유동인구가 적어 그 상점가의 지역「
성 은 어디에도 느껴지지 않는다 공점포가 많은 일도 그 요인이.」
지만 편의점 등의 지역으로부터 독립한 점포가 너무 많아 졌기 때
문에 지역의 얼굴 로서의 독자적인 매력이 손상되고 있는 일도「 」
그 요인이다.
상점가가 쇠퇴해서 교외의 대형점 만이 남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 지역의 주민은 같은 가게에서 쇼핑을 하고 같은 접객을 받고
같은 상품을 입은 사람들과 어울린다 이것은 장래는 그 지역뿐만.
이 아니라 지역 어디로 가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상.
점가에서는 자신과 이색적인 패션과 분위기를 한 사람들과 자주
어울릴 수 있다 그 자극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단조로운 생활에.
변화를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당연한 듯이 느끼는 상점.
가의 분위기마저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제 의 공간 은 커뮤니케이션의 제공이며 사람과 사람과의「 ３ 」

연결을 낳는 것이기도 하다 교외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지역.
의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은 없어져 가고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이
약해지는 것은 일상생활로는 특히 불편이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로 돕기 가 필요할 때 지역의 관계가. 「 」
큰 역할을 수행한다 안전한 피난 경로나 피난 장소에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익숙해진 도로나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혼란을 피하는 방법이 된다 이를 위해 상점가는 안성맞춤의 역할.
을 완수한다 주민 전원 참가의 피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어렵.
지만 매일 이용하는 상가에서는 쇼핑 겸 안전한 피난 경로를 확인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상점가의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자동차사회라고 할 만

큼 자동차의 보급이 왕성한 현재에도 상점가는 그렇게 필요한 것
일까 자동차가 보급되어 활발한 이동 수단이 될 수 있을지라도.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수단으로 교외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시가지로의 이동도
많아 질 것이다 또한 중고생처럼 면허를 갖지 않는 젊은이 몸의. ,
부자유스러운 장애자나 고령자 등 자동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의 다수 존재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상점가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중심시가지의 상권구역으로서의 상점가를 활성화하여야 할 필요성
이 있고 상점가의 활성화는 지역 커뮤니티를 재생하고 지역의 얼
굴로서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이고 지역의 쇠퇴로부터 리스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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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대형점의 비 가역성에 의한 지역성의 배제2)

앞서 상점가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 했다 그럼 쇠퇴한 상점가. ,
를 어떻게 부활시켜 가면 좋은가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
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하나의 수단으로서 대형점을 중심시가지.
에 유치하는 것이다 또 중심시가지에 한정하지 않고 교외에 관해. ,
서도 대형점의 유치에 적극적인 자치체가 많다 얼마 전까지 소비.
자의 편익이라는 측면을 들어 이런 지자체가 상당히 많았다.
지방도시의 지역개발의 도화선으로서 대기업 유통자본을 중심

으로 한 대형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슈퍼마켓 등의 출점을 가속, ,
화시켰다 도시 간 경쟁 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자체의 활동이라. 「 」
도 할 수 있다 대규모 쇼핑센터를 불러들이게 되면 지역의 소비.
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고용과 소비 구매력의 확보를 할 수 있
고 지자체는 고정 자산세 등의 세수 증대를 전망하고 있다 여기.
서 대형점의 성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형점이 중심시가.
지에 유치되는 경우 현지 상점가와 함께 활성화에 역할 해 줄 것
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다.
그러면 대형점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 여기서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대형점은 어디까지나 경제교환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오래되고 매출이 성장하지 않게 된 점포는 즉각 폐점해.
폐점 점포를 웃도는 수의 신규 출점을 계속하는 것에 의해서 기업
전체적으로의 수익을 확보한다 스크랩 앤드 빌드 라고 불리는 체.「 」
인 경영 이론이다 신규 출점을 스톱 하면 금새 기업경영 전체가.
꾸려나갈 수 없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다 즉 돈을 벌 만큼 돈을. ,
벌고 그 지역이 쇠퇴해 지면 즉각 철수하는 것이다. Yasahiro(2005)
는 대형점의 스크랩 앤드 빌드 를 화전 상업 이라고 비유하고 있「 」 「 」
다 이것으로는 남겨진 현지 상점가는 견딜 수 없다. .
일본의 경우 대형점을 유치한 중심시가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이며 교외에서도 대형점이 포화 상태가 되어 그 대형점의 이
익을 전망할 수 없게 되면 교외에서도 대형점은 철수할 것이다.
교외에서 대규모로 개발된 대형점의 철거지는 그 지역의 경관을
어지럽게 만들어 향후 중심시가지는 물론 교외도 쇠퇴해 지역 전
체의 쇠퇴가 예상되는 것이다.
상권활성화구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형점 유치를 진행시키

는 것은 대형점을 미화했을 뿐 실패작이다 중심시가지를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대형점의 존재는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적 요소에, ,
서의 비가역적 활동을 할 뿐이다 지역에 있어서 커뮤니티성 사회. ,
성에 입각한 상점가는 지역의 주민들과 공존의 방법을 찾고 지역
주민들과 친 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며 아울러 상권활성화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표 상권활성화에서의 대형점과의 차별성< 2>

주 체인점은 편의점 당해 지역 외 전국 체인슈퍼 등: , .

상점가와 소매상업자.Ⅳ

소매상업자의 특징1.

지역관여성1)

상권활성화에 있어서 지역의 소매상업자을 특징짓는 중요한 관
점은 지역과 접한 관계성이다 지역상업은 많은 중소상업자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고 지역의 문화나 커뮤니티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것은 그와 같은 소매상(Hirada et al., 2002)
업자가 커뮤니티형 소매업 로서 지역과 방향을 같(Ishihara, 1997)「 」
이 하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매사업자가 지역사회와 공.
동체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소매상업자가 스스로가 의존하는 지역
사회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소매상업자가 지역.
과 접한 관계를 구축하는 전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은 소매상업
자의 점포 주변에 일어나는 지역활동이다.
지역에 착하는 상업을 지향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있어서 상

업적 주체와 친 한 관계를 유지하고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
이며 그 결과 소매사업자는 독자의 고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다 이것이 소매상업자의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가능성이 있고 소.
매상업자의 중요한 특징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상업집적 관여성2)

상권활성화에 있어서 소매상업자를 특징짓는 다른 관점은 소매
상업자는 상업집적을 구성하는 시점이 있다 다양한 상품 구성이.
라는 관점에서 논술한 것은 이다 지역의 중소소매Ishihara(2000a) .
사업자는 소규모 영세하여 경영자원이나 제품취급 기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풍부하고 다양한 상품 구색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
에 부분업종점 혹은 생업점으로 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부분.
업종점은 상업집적을 구성하여 상품구색을 상호 보완하면서 상업,
집적 전체로서 상품구색을 갖추는 것이 되어 상점가의 매력을 높
이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점에서 소매상업자는 상업집적과 접.
한 관계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의 소매상업자는 대규모소매.
상에 대하여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어 상
업집적의 의존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매상업자는 소규모하고 영세하여 경제적인 효율성을 기초로

하고 대량사입 대량판매로 대표되어 규모의 경제성을 발휘하는,
대규모소매상업자에 대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소매상.
업자가 유지 존속 또는 성장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소매상업, ,
자와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를 대항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상업집적의 조직화 전략이며 이

차별항목 대형점 체인점,SSM, 상점가

개별적 수익부문 수익창출 수익창출 지역공헌+

경영부진 시 철수 경영정상화 노력

상권활성화
사업참여성

낮음 적극적

지역커뮤니티 동참성 낮음 적극적

지역사업
참여이벤트 등( ) 낮음 적극적

지역소비자와의
관계성

낮음수익위주( ) 높음커뮤니티위주( )

지역문화성 지역문화에 관심없음 적극적 지역문화활동

지역성 지역의 특징이 없음 지역 특징을 가짐

지역 경제적 공헌도 낮음 지역 경제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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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형적인 활동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상업집적에서의 조
직적 활동이다.
소매상업자가 집결하여 입지하면서 서로 상품구색을 의존하면

서 동시에 경쟁하면서 상업집적으로서 다양한 다이나믹한 상품구
색을 실현할 수 있다 조직적 활동은 상업집적 전체로서 매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전략은 지역에 착하여 지역 커.
뮤니티문화의 담당자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매상업자은 점.․
포주변지역과 친 한 관계를 구축하고 현재의 고객이외의 근린주
민잠재적고객에게 개별점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
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당해 지역에의 깊은 관계성으로 말미.
암아 고객의 니즈에 대하여 상당한 대응이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고객은 단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매상업자가 고객의 맥락을 이해하기까지 친 한 관계성을 구

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잠재고객의 수요를 창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경제적 효율성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지역의 소매상.
업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업집적이나 점포주변지역과의 친
한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유지 존속 또는 성장 확대할 수, ,

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소매상업자는 점포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
사회나 상업집적과 적극적인 관계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
라서 소매상업자는 상업집적에의 의존성과 점포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의 의존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점가에서의 소매상업자의 행동양식2.

는 그의 논문에서 상점가에서 활동하는 소매상Yokoyama(2007)
업자를 활동하는 특성에 따라서 지역관여도 상업집적 관여도의,
두가지 요소로 분류하고 이를 네분류로 분석하여 소매상업자를 공
생형 조화형 독립형 협동형상인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들 상점, , , .
가 소매상인이 행동하는 형태를 역시 네가지로 분류하여 공생형
행동상인 조화형 행동상인 독립형 행동상인 협동형 행동상인으, , ,
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공생형상인은 지역관여도는 높고 상업집,

적 관여도도 높으며 지역과 공생하며 행동할 수밖에 없는 야채,
청과 정육 등 차 상품의 상인들이 이 분류에 속한다고 하였다, 1 . 2
분류형 상인은 조화형상인으로서 관련된 업종은 의류 잡화를 취,
급하는 상인이며 이들 상인은 지역관여도는 높고 상업집적 관여도
는 낮으면 행동양식은 지역과의 조화를 통하여 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인이다 분류의 상인은 독립형 상인으로서 지역관여도는. 3
낮고 상업집적 관여도도 낮은 상품구색이 적고 전문점을 취급하는
상인이라 하고 독립적인 상행위를 통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상인이
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분류의 상인은 협동형 상인으로서 지역. 4
관여도는 낮지만 상업집적 관여도는 높은 핸드폰 가게 등이 해당
된다 이 점포의 상인은 고객과의 협동적 관계만이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인으로서의 행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도식.
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관여도 고( )

상

업

집

접

관

여

도

저( )

조화형상인

조화형행동양식( )

공생형상인

공생형행동양식( ) 상

업

집

접

관

여

도

저( )
독립형상인

독립형행동양식( )

협동형상인

협동형행동양식( )

지역관여도 저( )

그림 소매상업자의 유형 및 행동양식< 1>

상점가의 중소소매상인을 위의 분류로 분석하는 것은 상점가4
의 상품구색을 중심으로 분석할 시 적절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사실 상점가의 상인들은 대단히 복잡한 생각과 함께.
복잡한 상품 구색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장원을.
영위하는 사람이 지역에서 열심히 지역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위의 독립적 상인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따.
라서 상점가의 상인을 기존의 지역관여도나 상업집적 관여도에서
소매상업자가 상업행위로서 행동하는 것과 아울러 상점가 측면에
서의 행동사항을 면 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업가의 활동은 크게 상업에 관계되는 상업적 활동이 있고 상

점가의 외부성에 입각한 상권활성화를 위한 활동이 있다 또한 상.
업자의 내부성에 입각한 상업자의 활동과 외부성에 입각한 상업자
의 활동으로 구분하여 분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인.
의 분류가 아니라 상점가 활동으로서의 분류를 해 보고자 한다.
제 부류는 매매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상인매매상인 제 부류는1 ( ), 2
점포를 중심으로 하는 상인점포상인 제 부류는 외부와의 소통이( ), 3
있는소통상인 제 부류로서는 사회에 공헌하는 상인공헌상인으( ), 4 ( )
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와 같다. < 2> .
상점가의 기능변화와 함께 상점가의 활동은 매매상인에서 점포

상인으로 소통상인으로 그리고 공헌상인으로 인식의 변화와 아울,
러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 질 때 상점가의 발전과 아울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결어.Ⅴ

본 연구에서는 상권활성화의 담당자로서 상업자 상점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상업의 활동 공간으로서 도시와 상업.
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을 거듭하여 왔고 도시
상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의 관광의, ,
집객지인 랜드마크 시설로서의 기능과 아울러 도시를 지역성 있는
다양성의 공간으로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여야 하며 청,
년들을 유치하여 미래의 상업 담당자로서 활용하며 상점가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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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지역에 유익한 관계로서의 상
업 기능이 되어야 한다.
이런 도시와 상업의 관계에서 상업자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

는 것인가 하는 물음에 상업자는 본연의 상업자로서의 매매 거래,
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은 물론 고유한 상업 기능이외의 상업 기
능을 가진 공간적 기능으로서의 외부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았다 상업자의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점포와.

상업자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업자의 경제성에 치중한
논리적 연계선상의 내부성에 대하여 상업자는 거리 상업의 공간,
에 대하여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론적 논거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한편 상권활성화의 주체로서의 상점가는 경제성 가치보다 사회

성 가치 커뮤니티성에 더욱더 활동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상점,
가의 변용성의 논리를 살펴보았고 이는 상점가의 커뮤니티 가치로
서의 상점 거리 상인으로서의 활용성과 역할 그리고 개별적인 기, ,
능성을 확인하였다 상점가는 지역에 있어서 공공성 및 공헌성이.
필요한데 이는 도시 상업 상권활성화 구역에서의 균질적 체인점,
의 비가역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상점가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논의하였다.
상점가는 지역성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 역사 관광 자원으로, ,

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공헌하여 고용
창출 노동분배율의 향상 지역에의 재투자 등 균질적 체인점에서, ,
찾아 볼 수 없는 다양한 지역 공헌성을 논의하였다 도시와 상업.
에서 상점가의 기본은 역시 소매상업자가 담당하고 있다 소매상.
업자는 상업의 본질적 기능과 함께 관여하여 경제적 사회적 기능,
을 담당하는 지역 관여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상품구색을 갖
추어 거리의 활성화 도시의 활성화를 꾀하는 상업집적 관여성이,

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편 소매상업자는 상업자의 기능과 상권활성화의 기능을 동시

에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행동의 확장과 한계성을 동시에 내포하
고 있다 상점가에서 활동하는 상인의 유형을 상품구색을 중심으.
로 분류하면 공생상인 조화상인 독립상인 협동상인으로 분류하, , ,
였고 상점가에서 상권활성화를 위한 외부적 활동에 의한 소매상업
자는 점포상인 매매상인 소통상인 공헌상인으로 분류하였다 이, , , .
는 상점가 상인의 활동이 상품구색으로서만이 아니라 상업자의 활
동 영역과 활동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진일보
한 논의라 생각한다 그러면 상업자와 상점가는 도시 상업을 발전.
시키기 위한 어떠한 역할을 담당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
여 상업자의 커뮤니티성 사회성 공헌성을 중심으로 일본의 상점, ,
가 사례를 살펴보았다.
아직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지 못해 일본의 사례

를 살펴보았지만 향후 다양한 사례를 통한 상업자와 상점가의 역
할과 기능을 검증하여야하는 과제도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
상업에서 존재하는 상업자 상점가를 중심으로 왜 도시 상업의 주,
체적 담당자로서 활동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검토
하였다 도시 상업에서 상업자는 상업자 본연의 경제적 활동과 사.
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또 하나의 커뮤니티성을 상업자의 역할로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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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 외부주체의 협동( )

↑
점포상인

점포활성화를 위한 활동-

외부주체로서의 연대 경험이 있고 상점-

가 활동은 미비하지만 본인의 점포에는

충실한 상인

공헌상인

사회공헌을 위한 활동-

-외부자원을 내부화하는 과정으로 상

권활성화를 인식하고 점포 활동도

활발하여 지도자로서 역할

상업자 활동 ← 중간영역 → 상권활성화 활동

↓
매매상인

-기존의 상업자의 활동 매매의 역할( )

-상점가 활동도 소홀하고 점포활동도 소

홀하여 점포의 활기가 없는 상인

소통상인

-매매 잘하기 위한 친절 서비스,

상권활성화를 위한 활동은 활- 발히

하고 있으나 매출이 부진하고 상업자

의 활동이 부진한 상인

내부성 상업자의 한계( )

그림 상점가에 있어서 상업자의 상권활성화 모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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