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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시설 활용을 통한 학습도시형 커뮤니티 활성화 연구 

-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

박종민*ㆍ김종구**ㆍ강윤원***

Park, Jong Min*, Kim, Jong Gu**, Kang, Youn Won***

Community Vitality of Learning City through the use of Unused 

Facilities in the Elementary School - Focused on Busan -

ABSTRACT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movement to create a learning city where people can learn and enjoy what they want whenever, 

wherever, and whenever, so that the self-realization of individuals and the quality of life can be enhanced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city as a whole, It is becoming active. Many developed countries in the world are supporting projects to build learning cities by 

utilizing schools and public facilities, thereby providing local residents with opportunities for self-growth and solving community 

problems. In Korea, too, there are various programs using idle facilities. However, there is a lack of education programs for local 

residents and learning programs by partnership with local communities. It is when spatial and software strategies are needed to build 

a successful learning city. Therefore, we want to systematically organize the spatial data of the facilities that can be learned, analyze 

the current problems, and explore various ways to utilize them. We also analyze the programs that residents need to implement real 

and efficient learning cities.

Key words : Learning city, Spatial strategy, Schools and public facilities, Education of residents

초 록

최근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여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도시 주민이 함께 성장 발전 할 수 있도록, 언제, 어

디서나, 누구든 원하는 것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학습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세계 많은 선진국들은 학교와 공공시설

을 활용하여 학습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자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나, 지역 공동체와의 파트너쉽에 의한 학습 프로그램 제공이 부족한 실정이다. 성공적인 학습도시 구현을 위해 공간적·소프트웨어적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학습 가능한 시설의 공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한다. 또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학습도시를 구현하고자 한다.

검색어 : 학습도시, 공간적 전략, 학교유휴시설, 주민교육

지역 및 도시계획Regional and Urban Planning



유휴시설 활용을 통한 학습도시형 커뮤니티 활성화 연구 -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142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도시가 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삶의 장소로서 살기 편리

한 도시, 수준 높은 인재 집단과 경제활동을 유인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은 도시를 활성화하고 유지·관리하는데 필수

적이다. 학습을 통한 자아실현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각 나라들

은 학습도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역시 해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평생학습도시’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신청하

고 있으며, 선정되는 도시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과 가이드라인이 미흡한 실정이다. 어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분석해보고,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 가능한 공간이 지역적

으로 불균등하게 배치되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현재 공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평생학습시설 및 기타 교육가능시설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유휴시설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 모두가 평등하게 학습과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를 활용한 학습 공간의 확보와 이 공간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제안에 있다. 

이를 위해, 공간적(물리적) 전략과 소프트웨어적 전략을 함께 

모색하여 구축하고자 하였다. 공간적 전략은 평생학습시설 및 기타 

교육가능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습시설의 공간데이터를 구축하

여 공간적 서비스의 취약지 및 그 공간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초등학

교의 유휴시설 및 공간을 통하여 균등하게 배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적 전략은 

주민 수요 조사를 통하여 유휴 학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Fig. 1 참고)을 

통하여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고, 주민 교육과 참여를 통하여 도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2. 학습도시의 이론적 검토 및 해외 사례 분석

2.1 학습도시의 의미

오늘날 도시는 농경도시, 산업도시를 거쳐 지식이 중요한 도시 

즉, 학습도시에 접어들었다. 학습도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것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사회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육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개인이 

함께 변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Longworth(1999)

는 “도시의 사회적 안정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시민들의 잠재력

을 계발하고, 도시의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

여 학습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Cara, Landry and Ranson(2002)은 교육체제를 민주적으로 개선

하여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도시로 본다. 즉,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변화에 능동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 해외 학습도시 지원체계 및 시사점

일본, 영국, 호주 등 해외의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학습도시를 구축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학습도시 만들기는 

사람을 통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재건을 도모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커뮤니티의 활성화

라는 도시 재생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일본의 학습마을 만들기는 평생학습을 위한 마을 만들기와 평생

학습에 의한 마을 만들기로 구분되는데, 평생학습을 위한 마을 

만들기는 학습사회 기반 정비에 중점을 두고, 평생학습에 의한 

마을 만들기는 소프트형 마을 만들기, 시민의 학습성과를 지역에 

알리면서 파트너쉽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평생교육 관련 예산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학습

정보시스템 구축에서 관민협동 또는 시민주체 평생학습마을 만들

기로 중심을 이동시킴으로써 ‘사람을 통한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영국은 정부가 평생학습이 도시, 지역사회에서 중점적으로 일어

나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사회 재생을 위한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학습도시 운동을 전개시키고 있는데, ‘평생학습 확대 

참여’와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재건 도모’ 이 두가지 목표를 

Theoretical study 

of Learing city
⇒

Analysis of 

Foreign learing 

city

(Case study)

⇒

Present condition 

understanding of 

Learning space for 

residents

(GIS Spatial-data  build)

⇒

Uncovering residents’ 

needs

(Survey)

⇒

Spacial allocation and Program 

proposal for vulnerable area 

using of unused facilities in the 

elementary school

Fig. 1. Flow Chart of Study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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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시민들의 학습장려 및 파트너쉽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는 각 지역의 파트너쉽 강화를 통해 지역의 학습을 진흥시킨

다. 호주 정부의 지역 파트너쉽 정책은 지역에 대한 재정 투자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 기회를 증대시키고,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학습도시를 형성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지역의 학습자원, 민간단체와의 연계와 파트너쉽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습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의 형성과 교류 

및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재생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학교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공간적 서비스의 불균등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지역 공동체와의 파트너쉽에 

의한 학습 프로그램 제공이 부족한 실정이다. 

3. 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적 전략

3.1 GIS를 활용한 학습 가능한 시설의 공간 데이터 구축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내 평생교육기관 및 문화

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등 총 730

개의 시설에 대한 자료수집1)을 실시하였다(Fig. 2 참고). 각 시설물

에서 제공하는 공간은 강당, 동아리실, 세미나실, 회의실, 자료실, 

사무실, 실습실, 휴게실, 식당, 기타 등 총 10개 종류의 공간을 

1)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취합 및 관리하는 내부 자료로 730개의 

평생교육기관 및 문화시설,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에서 주민들

에게 제공하는 공간의 종류 및 개소, 동시 수용가능 인원에 대한 자료만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음.

제공하고 있었고, 각 시설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을 알아보

기 위해 공간의 개소와 동시수용가능 인원수를 분석지표로 설정하

였다.

각 시설물의 위치점에서 도보로 이용가능한 거리를 500m로 

보고 500m buffer를 적용하여 각 지표의 데이터 값을 입력하였다. 

또한 수집된 각 데이터 값들은 0~1 사이로 Rescaling 식2)을 이용하

여 단위를 일치시켜 분석에 사용하였다. 지표값을 Rescaling 하는 

이유는 단위가 다른(공간의 개수(개소), 수용인원수(명))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단위를 일치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실행되었다.

2) Rescaling : ′
maxmin

min
, 에 자료의 본래값을 넣어서 

나오는 정규화된 값인 ′값을 분석에 사용함. 

Fig. 2. Location of Lifelong Learning Facilities and Educable Facilities 

Hall Society Room Seminar Room Meeting Room Reference Room

Office Room Laboratory Rest Room Dinning Room The others

Fig. 3. Spatial Map on the Number of Unused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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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은 부산광역시 평생교육기관, 문화시설, 관공서,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주민들의 학습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유휴시설 공간 

개수를 시설별로 나타낸 것이며, Fig. 4는 각 유휴시설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수용인원수를 나타낸 것이다. Rescaling한 값을 

5개의 클래스로 나누어 나타내었으며, 농도가 짙을수록 서비스 

강도가 높고, 농도가 옅어질수록 서비스 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색이 없는 곳은 유휴시설로부터 500m 내에서 공간적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지역이다.

앞의 20개의 공간 데이터 지도를 종합하여 중첩한 결과 Fig. 

5와 같은 서비스 분포 지도를 얻을 수 있었다. 100*100m Grid를 

형성하여 각 지표값들을 중첩시켰으며, 종합지도는 10개의 클래스

로 나누어 표현하였다. 초록색으로 나타난 곳은 공간수와 수용인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며, 붉은색으로 나타날수록 상대적으로 

서비스 양이 적다는 것을 뜻한다. 색으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은 

500m 내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유휴학습공간은 양적, 공간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절대치가 아닌 

상대적 서비스 양의 비교를 나타내고 있다. 

부산은 지리적 특성상 평지가 넓지 않고, 산지가 많이 분포하여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밀집되어있다. 특히 부산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동측 기장군(28.36%)과 서측 강서구(23.58%)는 

대부분이 산지와 생산녹지지역이므로, 현재 유휴학습공간을 제공

하는 서비스의 분포가 외관상 지역적으로 더욱 불균형하게 보이기

도 한다. 

3.2 주민 필요프로그램 설문조사

이번 장에서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높이기 위하여 초등학교 유휴 

학습시설을 이용해 주민들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의 커뮤

니티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

다. 부산광역시 시민 417명을 대상으로 ‘주민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설문조사’로 1:1 면담조사와 E-mail 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5년 11월 10일에서 2015년 11월 30일까지(21일

간)이다. 주요조사 내용으로는 유휴학습시설을 이용한 주민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전문가 강의·주민대학·학습활동 모임·취미활동 

모임 등에 대한 필요도)에 대한 수요, 교육 강사의 전문성·교육 

능력 향상·교육을 통한 재취업 등에 대한 중요도 및 필요도, 교육 

프로그램 진행시 참여의향, 교육 프로그램 진행시 참여가능 시간과 

거리 등이었다(Table 1 참고).

주민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조사(Fig. 6 참고)에서

는 주민설명회·전문가 강의·주민대학·학습활동 모임·취미활동 모

임 등에 대한 필요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Hall Society Room Seminar Room Meeting Room Reference Room

Office Room Laboratory Rest Room Dinning Room The others

Fig. 4. Spatial Map on Available at the Same Time Accepting People of Unused Facilities

Fig. 5. Service Distribution Map of Unused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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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르면 많은 주민들이 주민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주민교류활동과 

취미활동 모임이 필요하다 이상이 각 57%, 58.1%로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교육 프로그램 진행시 고려사항(Fig. 7 참고)으로는 교육 

강사의 전문성, 교육 능력 향상, 강사 1인당 학생 수 조절, 교육 

프로그램 취지에 맞는 교육 공간,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교육을 

통한 재취업, 교육을 통한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필요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항목에서 필요성이 높게 나왔으

며, 특히 <교육 프로그램 취지에 맞는 교육 공간>의 필요하다 

이상이 61% 이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취지에 맞는 교육공간이 

현재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민교류활동 및 취미활동 

모임 등 주민들의 수요가 있는 공간의 형태로는 운동장 및 강당과 

같은 대규모 수용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하다.

3.3 주민학습 프로그램 현황

앞 장의 설문조사 결과와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데이터를 

통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민학습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였다.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학습프로그램

은 약 3만3천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2016년 1년간 5,156건의 

Table 1. Summary and Contents of Investigation

Object of 

Investigation
Busan Citizen 417 (convenience random sampling)

period of 

Investigation
November 10. 2015 ~ November 30. 2015 (for 21days)

Method of 

Investigation
1:1 face to face talk and E-mail Investigation 

Contents of 

Investigation

Demand survey on education for residents and participating program for urban restoration using of unused facilities in the school

Residents Education and 

Participating Program

Presentation for residents, Participation of (Urban restoration) plan, Specialist class, 

Residents college, Meating of learning activity, Residents Exchange Activity (Citizen 

autonomy activity, Importance and Necessary survey about meeting for hobby

Considerations for Progressing 

for Residents Education program

Instructor’s Speciality, Education ability improvement, Students number per 1 teacher, Valid 

space for education program purpose, certification, Reemployment, Importance and 

Necessary survey about residents community vitalization

Intent to Participation about Education program through using unused facilities in the school

probable time and distance for participating education program

<Residents Exchange Activity> <Meeting for Hobby> <Residents College> <Specialist Class>

Fig. 6. Demand Survey on Education for Residents and Participating Program

<Valid Space for Education 
Program Purpose>

<Education Ability 
Improvement>

<Residents Community 
Vitalization>

<Instructor’s Speciality>

Fig. 7. Considerations for Progressing for Residents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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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이번 장에서는 최근 활용하고 있는 학습 

공간의 사용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2016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

공간별 프로그램 수와 운영기관 형태별 통계를 구분하였다. 학습공

간 유형은 회의실, 강당 및 운동장, 실습실, 현장 등 총 4가지로 

구분하여 집계하였다. 회의실은 기본적인 초등학교 교실과 같은 

형태로 책상, 의자, 칠판 혹은 스크린이 구비된 형태이다. 강당 

및 운동장은 실내․실외 구분 없이 오픈스페이스 교육장 형태이다. 

실습실은 학습에 필요한 장비․설비가 되어 있는 형태이고, 현장은 

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현장학습이 가능한 불특정 공간을 구분하였

다. ‘회의실’ 형태의 공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전체 

중 65.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대부분이 독서, 언어, 

토론형태의 비(非)육체적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강당 및 운동장’ 

형태의 공간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비율은 전체 중 19.1%를 

차지하였고, 음악, 스포츠, 무용 등의 육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다. ‘실습실’ 형태의 공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

그램 비율은 전체 중 13.9%를 차지하였고, 컴퓨터 관련 실습, 

바리스타 교육, 공예 등의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Fig. 8 참고).

운영기관 1,631개를 대상으로 한 공간 형태별 조사결과 학교가 

506개(31.0%)로 가장 많았으나, 대부분이 대학교로 집계되었다

(Fig. 9 참고). 또한 대학교 및 고등학교의 개방공간의 경우 ‘회의실’ 

형태의 공간이 가장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방과 후 학습으로 

주민들에게 개방되는 학습프로그램과는 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분

류되었다. 

개방하고 있는 유휴시설의 종류로는 대부분이 소규모 회의실이

었으며, 다양한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공간의 유형이 매우 한정적이었다. 

4. 학교 유휴시설 활용을 통한 학습도시형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4.1 학교 유휴시설 활용을 위한 공간적 배분

주민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은 대규모 인원 수용이 가능한 공간 

및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학습의 경우 일반적인 회의실 학습프로그램이 많다. 현재의 프로그

램과 실제 필요로 하는 공간간의 미스매치는 현재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강당 및 운동장과 같은 대규모 공간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제공하기가 힘들고, 인근 공공시설의 대규모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부재의 문제

를 초등학교의 유휴시설 및 공간으로 보완해 보고자 하였다. 부산시

내에는 306개의 초등학교가 분포하고 있으며, 그 중 서비스 취약지 

내에는 56개의 초등학교가 포함되었다(Fig. 10 참고). 56개의 초등

학교 선정기준은 Fig. 5의 서비스 분포도를 참고하여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한 지역(색으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과 서비스 양이 

매우 적게 나타난 지역(10단계 중 가장 취약한 곳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유휴학습공간의 서비스 취약지 

내에 분포하고 있는 학교시설 중 초등학교만을 활용하는 이유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야간자율학습과 방과 후 수업으로 인해 이용할 

수 있는 유휴학습공간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Fig. 11과 같이 취약지 내 초등학교를 활용한 결과, 크게는 

아니지만 서비스 수준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취약지 

내에 초등학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지 

않은 일부 지역도 있었는데, 그 지역은 해당 초등학교 내에 유휴학

습공간이 없거나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의 유휴학

습공간 제공에 대한 자료는 직접 찾아가 1:1 면담방식으로 구득하

였다.

Fig. 8. The Number of Learning Space Fig. 9. Management Agenc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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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학습 프로그램의 향후 방향

초등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학습 프로그램

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그램 

중 주민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에서는 주민교류활동(주민자치활동 

포함)과 취미활동 모임, 주민대학 등이 상대적으로 필요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 프로그램 진행시 교육 강사의 전문성, 

교육 프로그램 취지에 맞는 교육 공간, 교육을 통한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주민교류), 교육 능력 향상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주민교류활동은 맹목적인 교육을 벗어나, 주민참여가 가능하도

록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전문가 강의 및 유사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해외의 

성공사례를 분석해보았을 때, 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한 커뮤니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 참여 및 교육 프로그램을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단계는 주민접촉 확대를 통해 주민주체 및 지역의

제를 발굴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을 교육하는 것이다. 2단계

는 활성화 계획단계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자치 조직을 

구성하며, 주민사업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마을주민

이 만드는 주민자치조직 구성, 마을의 물리적 환경개선 교육과정, 

주민사업실천계획 수립하기 등이 있다. 3단계는 주민사업운영 역량

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단계로, 마을공동체 

기반형성 및 마을경제기반 형성 등의 프로그램이 이다. 4단계는 

시행 후 관리단계로 자생적 주민공동체 형성 및 마을경제를 운영하

는 것이다. 1,2단계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유휴 학습시설을 

이용하여 주민 참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책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참여 

및 교육 확대 내용을 강화시켜야 한다. 현재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관

리사업 등에서는 사업 준비 단계와 사업 시행 후 자치적 관리단계를 

공식적인 사업과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계획수립 이전 단계에서 

간접적인 주민참여 설명회나 공청회, 그리고 비공식적인 의견수렴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사업신청 전에 

반드시 주민교육, 의견수렴 기간과 시행 후 자치적 운영 관리를 

위한 지원기간을 공식화하고 주민 참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비와 자치활동 지원 사업비 등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도시재생사업이 가로환경 개선 등 물리적 

기반시설 개선에 사업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는데, 주민공동

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재생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고, 이 

중 지역사회의 가장 큰 자산인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을 조직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참여 및 

교육 프로그램과, 이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참여 및 교육 

Fig. 10. Elementary School Distribution Map within Service Velne-
rability

Fig. 11. Before and After of Unused Facilities Service Data using 
Elementary School (Gangseo-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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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들에 대한 개발 및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바, 유휴 학습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시설을 포함한 유휴 학습시설의 공간 데이터

를 구축하여 유휴 학습시설의 활용가능성과 서비스 분포도를 측정

하였고, 학습도시를 위한 주민 참여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

사를 통하여 질적인 교육 서비스를 높여 학습도시로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그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주민학습에서 필요프로그램과 연간 주민학습 현황을 비교하였

을 때의 미스매칭 현상은 운영기관의 학습공간 부족과 인근 공공시

설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필요프로그램 조사결과 

단순 강의형태보다 취미활동 및 커뮤니티와 같은 참여형 문화교류 

등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대규모 공간을 필요로 

하는 학습형태의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운영기관이 소유

하지 못하는 대규모 학습공간을 초등학교를 이용하였을 때 그 

결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대규모 학습공간을 보유한 초등학교의 

대부분은 주택가 도보권 내에 형성되어 있으며 타 교육기관에 

비해서 유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주민학습장소로 적합하다고 판단

된다.

초등학교와 같은 대규모 공간을 이용한 학습프로그램 제공은 

다양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불러일으킨다. 

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주민교류는 도시재생과 같은 주민의견이 

필요한 정책추진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휴 학습시설의 공간 데이터를 구축함에 있어 데이터 

구축의 어려움(기존 데이터의 한계)으로 인하여 각 시설물에서 

제공하는 공간의 개소(10개)와 각 시설물에서 제공하는 동시수용가

능 인원수(10개)만을 가지고 공간 데이터를 구축함에 있어 공간 

서비스 정도의 정확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추후 유휴 학습시설에 

대한 기타 자료(이용가능한 요일, 시간, 거리 등)들을 정량화 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하여 공간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주민 참여 및 

교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유휴 학습시설과 연계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학습 프로그램들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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