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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 새동네 빗물마을 조성에 한 구성원의 인식  태도 연구

  원

울 학  경 학원 경 경학과

지도 수 :   상

본 연구의 목 은 도 구 새동네 빗물마을 만들기 사업을 효과 이고 성공

으로 실시하기 하여 빗물 리의 주체가 될 마을 구성원의 인식  태도를 조

사함으로서 이에 향을 주는 요인을 악하고, 재 진행 인 사업을 보다 효

과 으로 실시하기 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빗물 리에 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빗물 리 방법과 시스템에 국한되어 있어, 실제 으로 빗물

리를 실행하는 주체에 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므로, 본 연구를 통해 일반 주

민들이 빗물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상지의 조건에 부합하는 리 

방법을 도입하기 하여 고려해야하는 사항을 연구하여 보다 효과 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연구의 상지는 서울시 도 구 도

1동 280번지 일 의 새동네로, 2012년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

으며, 2013년 주민주도형 빗물마을 사업 상지로 선정되어, 2014년까지 빗물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 구 새동네는 서울시가 마을단 를 상

으로 실시하는 첫 빗물마을이므로, 본 상지를 통해 빗물 리 사업을 실시할 

때 주로 고려해야하는 사항 는 마을 구성원 내의 상충하는 이해 계에 한 

해결 방안 등을 연구함으로서 추후 유사 사업을 실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알 수 있었다.

연구는 선행연구, 사례조사, 련사업보고서, 련서 ,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심으로 자료를 조사하여, 상지의 구성원들이 빗물  빗물 리에 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식에 해 악하 다. 기존 연구를 통하여 주민인식에 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인들을 으로 분석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을 구성원 내 상

이한 성격을 가진 집단을 크게 주민과 상인으로 나 었다. 



연구 결과 빗물마을 계획 방향과 마을 구성원의 인식 간 차이, 마을 구성원간 

이해 계 립 황, 응답자들이 가지고 있는 빗물에 한 선입견과 해충이나 악

취, 리의 어려움 등에 한 염려가 사업의 시행성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주요 향 요소를 크게 세 가지, 사업시행에 있어서 사업의 시행방향과 상지 

내부 상황과의 계성, 마을 구성원간의 이해 계  가치  립, 마을 구성원 

각자의 빗물에 한 선입 과 기존 배경지식으로 볼 수 있었다.

첫째, 사업의 시행방향과 상지 내부 상황과의 계성을 살펴보았을 때, 사업

의 시행과 계획이 (官) 주도로 진행되어, 실제 마을의 상황과 주민의 빗물 리 

방법 선호도나 필요성을 반 하지 못했다. 빗물마을 계획 내 세부 사업의 경우, 

주민 참여도의 경  구분 없이 수평 인 나열식으로 개되어 있어, 추후 주민의 

사업 이해도  참여도에 따른 단계  사업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 다. 한 

연계가 가능한 사업 간에 의를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요하며, 그 밖에 주민참여형 빗물마을 계획에 있어서 활발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해서는 이벤트나 보조 , 교육에 한 책 한 단계 으

로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마을 주민과 상업종사자들 간 이해 계 립으로 인하여 상지내 일부 

구간의 경우 투수성 포장이 시행되지 못하 다. 이에 한 원인으로 구성원간 우

선순 의 차이, 애향심의 차이도 있으나, 투수성 포장에 한 설명 부족, 의 과

정의 부족 등도 함께 나타났다. 이에 구성원간 공동 심사를 심으로 공동체 의

식을 확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로 간의 입장을 고려하는 자세 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개인의 빗물에 한 인식을 보았을 때, 설문  인터뷰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빗물이 곧 산성비’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산성비에 한 이미지

가 빗물 이용의 가장 큰 우려요소로 나타났다. 빗물의 산성비 이미지는 주로 

매체를 통해 확산되었으며 이는 개인 간 교육과 정보습득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빗물에 한 올바른 인식  정보 달이 필수 이며, 더 나아가 지속 인 

참여 유도를 해 빗물 리 참여에 한 자 심을 부여하는 것이 요함을 알 수 

있었다.



빗물마을 조성에 앞서 정부의 정책과 세부 계획 외에도, 마을의 분 기와 기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빗물에 한 인식이 빗물 리 참여에 큰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주민주도형 빗물 리를 확 하기 해서는 정부의 선

(先) 시공, 후(後) 교육  설명 등의 일방 인 시행 보다는 선행 인 배경지식과 

기본 정보 제공 후에 서서히 심을 높일 수 있는 단계  계획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한 빗물 리의 경우 비교  높은 수 의 심과 참여가 필요한 사항이므

로, 신규 조성된 지역보다는 공동체 활동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거나 활발한 지역

에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 로그램의 경우 연령 에 따라 

은 층을 한 흥미나 이벤트 심의 로그램과 장년층을 한 경제성 심, 

설비 심의 로그램 등으로 나 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도 구 새동네 주민참여형 빗물마을 시범사업은 2014년 11월 재까지 진행 

인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 기 때문에 빗물

리에 한 주민들의 구체 인 인식  태도, 혹은 빗물마을 사업 후 주민들의 

인식  태도 변화에 해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빗물마을 

시범사업이 주민참여를 목표로 진행되므로 사업의 완료와 정책 인 차보다는 

구성원들의 인식  태도가 사업의 방향과 일치하는 가를 으로 보았을 때, 

추후 사업의 지속 인 운 에 있어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 기에 일부 연구

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주 어: 빗 마 , 빗 리, 빗 , 그린 프라스트럭쳐, 주민 식, 주민참여

❚학  : 2012-2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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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서론

1 . 연구의 배경  목

1. 연구의 배경

도시 침수에 한 이슈가 두되면서, 서울시는 침수 취약 지역에 한 토목

인 책1)과 더불어 서울시 반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

기 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물순환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하여 2013년 ‘서울특별시 빗물 리 기본계획’,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 종

합계획, 2014년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향개발 기본조례’를 제정하

으며, 이를 통하여 빗물 련 제도를 개선과 분산형 수체계, 향개발 등을 강

조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빗물 리 책이 기존의 ‘모아서 하천으로 배수하는 

방식(Collection)’에서 ‘지역 내에서 최 한 가두고 머 는 방식(On-site)’으로 

패러다임의 환2)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서울시가 2013년 발표한 ‘건강한 물순환도시 조성 종합계획’의 5  주요 목

표는 공공에서 선도하는 물순환 회복,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각종 개발사업에서 

물순환 시스템 용 유도, 민간보  확 를 한 재원 확충방안 마련, 연구개발 

과 제도정비를 통한 정책 석 마련,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물순환도시 

조성이다. 시는 이를 이루기 하여 2050년까지 최근 10년 연평균 강수량인 1,550

㎜의 40%인 620㎜를 류 는 침투시키도록 리 목표를 설정하여 표면 유출량

을 이고자 한다3).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빗물 리 시설의 확 를 꾀하고 있으나, 물순환 

시설의 효과  안 성에 한 연구부족, 필요성에 한 인식 부족, 물순환 시설

1) 서울시의 침수 취약 지역인 신월동 일 에는 약 1,380억원 규모의 심도 빗물터  공사를 2013년 5월 착

공하 으며, 2016년 5월 완공 정이다. 악산 도림천 일 에는 6.5만톤 규모의 류시설을 조성하 으며, 

사당역 일 에는 도로 물막이 , 강남역에는 임시 류조 등의 지역별 책을 시행하고 있다.

2) 서울시 물 리국,  서울시 빗물 리 추진체계 , 2008

3) 서울시 내부자료, “서울시 건강한 물순환도시 조성 종합계획 발표”,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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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리  효과 하 문제, 물순환 시설의 민간 분야 확 를 한 책 부족 등

의 문제 이 발생하 다4). 따라서 서울시는 정책소통과 홍보 확  등을 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을 목표로 2013년 서울시 도

구 도 동 ‘새동네’를 서울시 첫 빗물 시범 마을로 선정하여, 빗물 리 시설에 

한 홍보효과와 우수 유출 감 효과 검증을 목표로 재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그러나 와 같은 서울시 물순환 계획 수립이라는 외부 인 배경 외에 마을 내

부 인 배경도 존재한다. 도 구 새동네는 기존 면 재개발 계획을 철회하여 

2012년부터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실시하 으나, 마을 경쟁력 부족과 보조  지

원 부족 등의 이유로 2013년 빗물 마을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에 새동네 빗

물마을 사업은 기존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주민 참여형 빗물마을 조

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 진행 인 빗물 마을 시범 사업은 공공 분야에서는 (官) 주도형으로 실

시할 수 있는 투수성 포장과 마을 공동시설인 옥상 녹화, 침투 트 치 등이 설치

될 정이며, 민간 분야에서는 가정용 빗물 통, 빗물받이 설치 등을 실시할 

정이다. 그러나 련 연구는 주로 시설의 효율성 분석과 빗물 유출 감 효과에 

국한되어 있어, 실제 빗물 리시설의 이용주체를 고려한 실천  방안이 부족한 상

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빗물 리의 주체가 될 마을 주민들과 마을 내부의 

상업종사자들을 상으로 빗물  빗물 리에 한 인식을 조사하여, 빗물 리에 

한 인지정도, 빗물마을에 한 기  효과, 참여 의사 등에 해 분석하고자 한

다. 이를 바탕으로 재 진행 인 주민 참여형 빗물마을 만들기 사업을 보다 효

과 으로 실시하기 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서울시 내부자료, “물순환 효과분석  인 라구축 기술개발 연구”,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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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

본 연구는 지역사업인 도 구 새동네 빗물마을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의 

성과 증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해서는 이용주체가 될 지역주민과 지역 내 

상업 종사자들의 빗물 리에 한 필요성 인식  빗물에 한 정 인 이미지, 

실천  참여의지가 요함을 밝 내고자 한다. 

재 부분의 빗물 리에 한 연구는 공학 인 근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나, 실제로 마을에 빗물 리를 도입하기 해서는 이용의 주체가 될 이용자들

이 빗물 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상지

의 경우 ‘주민참여형 빗물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빗

물에 한 이해도  참여도 확 하는 것이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차 으로 사례조사와 문헌연구를 통해 빗물 리를 함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와 빗물에 한 정 인 인식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밝힌다. 이차

으로 마을 구성원과의 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마을 주민들과 지역의 상

업종사자들의 빗물· 빗물 리에 한 필요성  방법에 한 인식정도와 태도를 

악하며, 재 진행 인 새동네 주민참여형 빗물마을 계획과의 괴리를 알아본

다. 이를 바탕으로 빗물마을 시범사업의 실천성을 높이며, 주민의 참여와 심을 

유도하기 한 빗물 리 실효성 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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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필요성

1) 침수 험지가 아닌 일반 주거지를 상으로 하는 물순환 계획

침수 취약 지역 외의 주변지역을 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침수 취약 지

역은 침수 문제에 한 극 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지역으로, 심도 빗물터 , 

빗물 류조, 배수 거 확  등의 토목 인 방법이 요구된다. 그러나 침수 취약 

지역뿐만 아니라 침수 지역에 향을  수 있는 일반 인 지역에서도 상지에 

내린 물을 자체 으로 순환시켜 하류의 부담을 여주는 것이 도시 체의 건강

한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하다. 

2) 빗물 리에 한 이용자의 참여와 필요성 인식 확  필요

침수 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 물 리 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도시 반의 물순환 

시스템 안정이라는 공공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에게 직 으로 

와 닿는 목표가 불확실하여, 시설 도입의 필요성에 한 주민들의 인식이 낮고, 

이용자의 극 인 참여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빗물 는 빗물 리에 

한 인식을 분석하여, 이용자의 참여를 장려하면서 침수 방지의 목  외에 심미

 효과, 생태, 교육, 물순환 시설 홍보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계획안 수립 는 

로그램 제안이 필요하다. 

3) 문 분야에 한 이해가 필요한 마을 만들기 계획

최근 마을 만들기가 확 되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을들이 증가하면서, 마을의 특색과 경쟁력을 해 한 가지 분야

에 특화된 마을5)들이 등장하고 있다. 상지의 경우 빗물에 한 비 문가인 주

민들이 마을 경쟁력을 하여 빗물 마을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실제 으로 빗물 

리에 한 이해와 리 방법 등에 한 지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용 주체가 

될 주민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도와 이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이 필

요하다.

5) 라북도 임실군 마을의 에 지 자립 로젝트, 서울 창신동 제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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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   방법

1. 연구의 범

연구의 공간  범 는 서울시 도 구 280번지 일 로 재 총 202세 , 403명이 

거주하고 있는 새동네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심으로 한다. 상지는 시설 낙후화

로 인하여 면 재개발 계획이 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철회하고 2012년 주민참

여형 재생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한 가로 개선, 도로망 개선 사업 등이 

진행되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이어, 2013년 서울시가 '건강한 물순환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동네를 빗물 순환이 가능한 빗물 리 시범사업 상지

로 선정하 다. 재 투수성 포장 공사, 마을회  (옥상녹화) 공사 등이 진행 이

며 2014년 말 공사가 완공될 정이다. 시간  범 는 장 답사  인터뷰를 진

행한 2014년 8월부터 11월 사이로 한다.

[그림 3] 연구 상지 (서울시 도 구 새동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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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한 요소를 도출하여, 빗물마을 시범사업의 활

성화를 하여 빗물 리 방안에 한 필요성 인식 는 빗물 리 이용성 향상을 

한 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연구의 과정은 크게 이론 

 사례연구, 상지 분석, 빗물·빗물 리에 한 인식분석, 안제시 네 단계로 

진행되며,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사례분석, 이론연구, 인터뷰, 설문조사, Arc 

GIS, SPSS 21.0 등을 이용한다.

1) 이론  사례 연구

이론 연구는 빗물 리 방안에 한 연구, 주민참여에 한 이론에 해 문헌조

사를 실시한다. 국내외 도시의 물 리 계획에서 빗물 리의 실천 방안에 해 살

펴보고, 계획단계에서 이용자에 한 고려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의 인식  태도와의 상 계를 연구

함으로서, 지역사회개발에서의 주민참여의 필요성에 한 내용을 정리하고, 주민

참여 향 요소에 한 선행연구와 이론연구를 바탕으로 향 인자를 도출한다. 

그 밖에 국내외 지역 는 마을 내 빗물 리를 한 주민참여 사례를 살펴 으

로서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하여 사례에서 목표로 하는 요소를 분석한다. 

2) 상지 분석

상지 분석은 자연  인문 환경을 포함한 상지 황과 2012년 진행되었던 

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한 내용, 2013년 빗물마을 시범 사업에 한 내

용, 총 세 단계로 진행한다. Arc GIS 10.0을 이용하여 물리환경을 분석하며, 문헌 

조사를 통해 인문환경을 악한다. 본 연구 상지는 2012년부터 주민참여형 재생

사업을 진행하여 공동체 활동이 꾸 히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마을 의체와 주

민 모임에 한 분석을 지자체의 련 설명회 자료와 마을 블로그, 인터뷰를 통하

여 진행한다. 한 기존에 재 시공 단계에 있는 빗물 마을 계획안을 분석하여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빗물 리 도입 시설과 연계 사업들에 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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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빗물 리에 한 인식  태도 분석

문헌조사와 사례 조사에서 도출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한 요소를 고려하여  

1차 설문항목을 설정한다. 본 조사 이 에 사  조사(Pilot survey)를 통해 상지 

주민  상업 종사자와의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여, 1차 질문지의 항목을 보완, 

추가, 수정한다. 문항에 한 검증 후 본 조사를 통하여, 마을 사업에 한 주민 

 상인들의 인지도와 참여도, 빗물 리에 한 필요성 인지도, 빗물이용에 한 

우려 요소 등을 조사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한 분석 방법은 인구통계학  특성 

악을 한 빈도 분석과 향 요인인 직업 는 거주기간 등에 따른 분류를 

한 교차분석, 신뢰도 분석 등을 실시한다.

4) 안제시

빗물 리 인식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상지의 지역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빗물 리에 한 방법  필요성 인지 정도, 빗물 마을에 한 기  효과, 빗물 

리 수단별 참여 의사가 기존 사업 계획에 부합하는 가에 한 사업 실효성을 

악한다. 의 사항을 빗물마을 시범 사업 추진 차, 구성원간 이해 계 립, 

개인의 빗물에 한 인식  태도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문제 을 악

하고 각각의 항목에 한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의 상지뿐

만 아니라 추후 련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한 제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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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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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 연구 검토

본연구의 선행 연구는 크게 빗물 이용에 한 선행 연구와 도시 계획에서의 주

민참여 방안에 한 선행 연구, 이용자의 인식에 한 선행연구로 구분하여 분류

하 다. 빗물 이용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련되는 공간에 한 연구, 

물 리 방안에 한 인식 연구, 물 리 방안 활성화에 한 연구를 으로 살

펴보았다. 주민참여 방안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민참여에 한 이론과 주민참

여를 도모하기 한 방안  련 향 요소에 한 연구를 주로 살펴보았다. 마

지막으로 이용자의 인식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공간을 방문하거나 공간의 주체

가 되는 이용자에 한 인식 연구를 주로 살펴보았다.

1. 빗물 이용에 한 선행 연구

상지를 기반으로 하는 물 리 시스템 는 빗물 이용에 한 연구는 주택단

지, 교육시설, 농업지 등 다양한 상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설의 황, 

효과분석과 경제성 분석에 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용한 설비는 침투 트

치, 빗물받이, 홈통, 옥상녹화, 빗물 탱크 (빗물 통) 등이 있었으며, 부분 설

치로 인하여 경제  효과를 얻었으나 이용의 지속성을 해서는 꾸 한 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후반에는 상지를 기반으로 하되, 실제 시공을 하기  수문모델6)을 

이용하여 시공 후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Jeon(2010), 이정민(2011), 배상원(2012), 김진수(2013)의 연구에서 주거단지를 심

으로 연구를 진행하 으며, 상지에 분산형 빗물 리 시스템, 옥상녹화, 투수성포

장, 침투도랑, 인공습지 등을 도입할 경우에 한 시뮬 이션 분석을 진행하 다. 

연구를 통해 빗물 리 설비를 도입할 시 물순환에 미치는 효과와 용 가능성을 

확인하 으나,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기 해서는 련 설비 계획을 확 해야 하는 

6) 수문모델은 우수와 하수 리, 하천  홍수 리, 지표수 유출 등을 모의할 수 있는 로그램으로  미국 

EPA의 SWMM(Storm Water Management Model), 호주 CRCCH의 MUSIC(Model for Urban Stormwater 

Improvement Conceptualisatio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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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연구자 연구 내용 연구 상  목표

설비 

효과

김도경 

외 1

(2003)

기흥상갈 화마을을 심으로 공동 주택단지 옥외공

간의 빗물침투시설 설계, 시공, 리 단계별 시설 활성

화를 한 개선방안 도출

주거단지:

설비 시스템 

시공의 개선방안

김상래

(2005)

서울 학교 학원 기숙사 빗물이용 시설의 개요와 운

황을 악하여 경제성 평가

교육시설 기숙사:

시설 개요 경제성 

평가

[표 2] 빗물 이용에 한 선행 연구

것으로 나타났다. 

물 리 시스템의 활성화를 한 이용자의 인식을 연구한 연구는 크게 문가를 

상으로 한 연구와 시설 이용자 상으로 나  수 있다. 이 지(2014)의 연구에

서 향개발(LID)7) 제도 정착을 하여 문가 인식을 인터뷰  Q방법론을 이

용한 분석 결과, 문가는 정책  조례 시형, 커뮤니 이션 시형, 매뉴얼 

시형, 모니터링 시형 네 가지의 유형을 분류되었다. 이 연구에서 네 가지 문

가 집단에 한 유형별 안을 제시하 으나, 공통 으로 용될 수 있는 방안으

로 시민, 공서, 기업, 학교가 직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제시하 다.

고병희(2010)의 연구에서 국내 기후와 환경에 합한 기술과 이론의 부재, 분산 

첩된 빗물 련 법제, 앙 집 인 정부와 공공기  주의 일방  정책을 

재 물 리 방안에 한 문제 으로 언 하 다. 이에 한 안으로는 빗물이용 

시설의 효과와 경제성에 한 지속 인 연구와 모니터링, 사회 모든 주체의 자발

 참여를 통한 방안 수립, 극 이고 다목 인 통합  물 리 정책을 제안하

다.

빗물 이용에 한 선행 연구를 통해 물 리 설비의 효율성, 물 리에 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물 리 방안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었으며, 공

통 으로 많은 연구자(김도경 외, 2003; 박진호, 2008; 한무 , 2009; 이 지, 2014)

들이 도시의 지속가능한 물 리 방안을 확 하기 해서는 시민의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 하 다.

7) 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는 개발 이 의 자연 상태의 수순환 시스템에 최 한 유사하게 

개발함으로서 개발로 인한 향을 최소하는 기법이다. 이에 한 기술로는 침투트 치, 옥상녹화, 투수성

포장, 인가든 등이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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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 

외 3

(2013)

강원도 태백시의 가뭄에 비하여 고랭지 농업 용수확

보를 해 설치한 빗물 이용시설 황 조사  용 

방안, 효과 분석

농업지:

시설 개요와 

경제성 평가 

김기  

외 3

(2014)

강화도 양도 등학교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후 수량

과 수질에 한 모니터링  경제성 평가

교육시설:

빗물탱크 수질 

분석, 경제성 평가 

수문 

모델 

분석

Jeon 

et al.

(2010)

올림픽선수  아 트 단지를 상으로 LIDMOD와 SET

을 이용하여 LID(옥상녹화, 투수성포장) 효과 산출

주거단지:

비 오염원 

감효과

이정민 

외 5

(2011)

아산 탕정신도시를 상으로 분산형 빗물 리 시스템 

도입  후의 불투수을 SWMM-LID를 통해 비교

주거단지:

효과 시뮬 이션

배상원

(2012)

아산신도시를 상으로 SWMM을 이용하여 LID (침투

도랑, 식생수로, 측구형 침투시설, 도심형인공습지) 도

입 효과 확인

주거단지:

효과 시뮬 이션

김진수

(2013)

청주시 개신지구를 상으로 XP-SWMM 모형을 이용한 

침수해석  유역 리에 한 책, 지하 류조 제시

마을:

효과 시뮬 이션

여규동 

외 1

(2013)

XP-SWMM, Clark 유역추 법을 이용하여 도시 지역의 

옥상녹화에 따른 유출 감효과를 분석하여 사업의 타

당성 분석

옥상녹화:

LID 효과 검증, 

경제성

윤재  

외 1

(2013)

부산 역시 지  공업지역을 상으로 SWMM을 이

용한 침수 험 분석  류기능 빗물이용시설 효과 

분석

공업지역:

효과 시뮬 이션

인식

조사

이춘우

(2009)

구 계명 학교 환경 학 건물 옥상의 옥상녹화 모

형 설치  유형별 기온 감 효과 분석, 구 시민을 

상으로 옥상녹화에 한 인식 조사

옥상녹화:

기온 감효과 분석

시민 인식 조사

이 지

(2014)

향개발(LID)제도 정착을 하여 문과 6인과의 심

층인터뷰와 Q방법론을 이용한 인식 분석

향개발제도:

문가 인식 분석

활성화

방안

한무

(2004)

도시의 빗물활용 활성화 방안으로 면  리와 분산화 

시스템, 발생원에서의 수량과 수질 제어, 지역단  민

간참여 활성화의 필요성 제시

도시 우수 활용안:

다목  방안제시

고병희

(2010)

빗물이용 활성화를 하여 서울시를 심으로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하여 해요인 분석  개선방안 제시

물 리 정책:

활성화 방안 제시

박진호 

외 1 

(2011)

경상남도의 빗물이용 활성화를 하여 련 법규  

제도 개선, 기술연구, 매뉴얼제작, 홍보강화, 도민참여, 

산확보의 필요성 제시

정책,기술,홍보:

활성화 방안 제시

이기덕

(2011)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하여 활성화 방안으로 

지원제도의 정비, 이용자 고려, 리체계 구축 제시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 제시



12

2. 지역사업과 주민인식에 한 선행연구

주로  분야와 지역  도시 재생 사업에서 지역 사업에 한 주민의 인식 

 태도를 주로 연구하 으며, 이를 통하여 사업의 실효성 는 타당성을 단하

고 추후 사업의 활성화를 한 방안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정록 외 1(2011)의 연구에서 도시의 경제발 정책에 한 주민의 인식  평

가태도는 도시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성공여부에 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 일부 학자들은 도시나 지역의 경제발 정책에 한 주민평가모델을 개발하

는데 많은 심을 쏟고 있음을 언 하 다(Reese and Fasenfest, 1997; Sharp and 

Bath, 1993; Smoke, 1997; 이정록, 2006).

김권수(2014)의 연구에서 마을에 한 만족도와 공동체 의식은 재 우리나라에

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해 시도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등과 같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언 하 으며, 도시 재생 련 사업은 마을 만들기, 문

화 술 로젝트, 통시장 살리기, 마을기업, 경  사업 등 다양한 실천수단과 연

계되어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 다.

방성원(2013)의 연구에서는 경 정사업에 한 주민인식 연구를 통해, 주민이 

직  참여한 주거환경 개선은 주민에게 마을의 애착심  마을 공동체의 결속력

에 정 인 향을  수 있음을 증명하 다. 경  정 사업은 낙후된 주거지를 

개선하고 지속 인 주민 참여를 장려하여 경 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빗물 마을 사업에서도 궁극 으로 이용의 주체인 주민의 자발  참여를 통

해 빗물 리를 확 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실효성 있는 계획안 수립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극 인 참여와 운 이 필요한 사업일수록, 계획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 하여, 공동체에 한 소속감과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한 

주민의 정 인 인식과 극 인 참여의지  태도 개선을 한 로그램  계

획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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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내용 연구목 연구 요인

박창규 

외 1

(2011)

농 지역 개발에 한 지

역주민의 인식  태도 연구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방안 

제시

경제, 사회문화, 

환경  측면

이정록

외 1

(2011)

군산 비응항 개발사업에 한 

지역주민의 인식  활성화 방

안

지역 개발에 한 주민 인식 

연구  활성화 방안 제시

지역정체성, 경제, 

사회문화, 환경  

측면

송정석

외3

(2012)

계획형 생태마을을 상으로 

이용자와 문가의 인식 차이 

분석

생태마을 특성과 계획요소 

정립  계획형 생태마을의 

실제 주민 인식 분석

생태, 공간, 사회, 

경제, 문화  특성

방성원

(2013)

경 정사업에 한 주민인식

과 개선방안 연구

사업 후 주민의식. 환경변

화 향 분석, 개선안 도출

경 , 시설, 생활 

쾌 성,마을애착심

윤성택

(2013)

서 구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

화 사업에 한 지역주민 선호

도 분석

주민의 기 효과, 선호유형을 

반 한 계획의 필요성 제시

공원, 문화, 주거, 

상업, 업무 유형

김권수

(2014)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주민

의 마을만족도와 공동체의식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의 마을 

만족도와 공동체의식에 미치

는 향연구

환경재생, 

경제재생, 

생활재생

유기

(2014)

지리산 둘 길 조성과 운 에 

한 지역주민의 태도 연구

조성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

는 향 요인 도출

경제, 환경, 

이용경험, 

참여의향

[표 3] 지역사업과 주민인식에 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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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차별성

국내 빗물 리 연구 동향을 보면 옥상녹화, 불투수성포장, 식생트 치 등 설비

에 한 효과  경제성 분석 심의 효과 검증형 연구와 수문 모델을 이용한 시

뮬 이션 분석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 이유는 빗물 리에 한 필요성이 두각 

되면서 이에 한 책이 서서히 정책으로 반 되고 있는  시 에, 빗물 련 

기술에 한 효율성이 입증되어야 실제 계획에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들이 실제 계획에 도입되더라도 이용하는 주체가 빗

물 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설비의 유지 리가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빗물 리 시설의 도입 확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여러 선행 

연구에서 빗물 리 설비를 확 하기 해서는 시민들의 인식확 와 이용성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로그램 는 계획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업 시행에 있어서 주민 참여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일반 인 마을 만들기가 아닌 빗물마을이라는 주민에게 다

소 생소한 주제를 이용하므로 지역 주민의 사업의 이해도, 필요성 등에 한 선행 

조사가 필요하며, 이해도가 부족할 경우 이를 보충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 일반 으로 연구 상자가 주민에 한정되어 있던 기존 연구와는 다르

게, 본 연구의 상지는 주거와 상업이 혼합되어 있는 곳이므로, 주민과 상인의 

이해 계를 함께 고려하여 상지의 조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빗물 리 설비가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빗물 

마을로 지정된 도 구 새동네를 상으로 지역 주민  지역 상업종사자들의 빗

물 리에 한 필요성 인지 정도, 기 효과, 참여 의사 등에 해 연구하고자 한

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빗물마을 시범사업 계획과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추후 

빗물마을 시범사업의 성공 인 실천과 실효성 확 를 한 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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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사례 연구

1  빗물 리 방안에 한 이론 연구

1. 빗물 리의 개념  정의

  1) 빗물

사 인 의미는 비가 와서 고이거나 모인 물을 의미하며 우수(雨水) 라고 하기

도 한다8). 수문학 인 에서는 빗물을 지표면에 내린 강우(Rainfall)가 직 유출

(Direct runoff)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천연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정

병훈, 2009). 

 2) 빗물 리

빗물을 강우지 에서부터 최 한 류시키고 침투시켜, 우수 유출을 억제하고, 

환경기능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는 빗물을 즉시 침투시키거나 류지 는 빗

물 재활용 시스템 등을 통해 빗물을 가둔 후 지표 으로 침투시켜 지하수량 충

, 개  상 용수로 재활용, 빗물분산 효과로 인한 홍수 험 감, 빗물에 

의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 오염 리 등을 가능하게 한다9).

 3) 빗물 리시설

빗물 리시설은 집수, 이용, 류, 침투 등 네 가지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으

며10), 강우유출수를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하여 설치하는 침투시설, 빗물을 

모아두기 하여 설치하는 류시설, 빗물을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하여 설치

하는 빗물이용시설 등 빗물과 련된 모든 시설을 총칭하여 말한다11). 

8) 네이버 국어사 , “빗물”항목,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8695500, 검색일: 2014년 9월 9일) 

9) 서울시,  서울특별시 빗물 리 기본계획 , 2013, p.13

10) 의 책, p.13

11)  토지이용 용어사  ,“빗물 리시설”항목, 국토교통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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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빗물 리 략 

기성시가지를 상으로 물순환 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존에 상지가 가지고 있

는 물리  환경뿐만 아니라 주민 커뮤니티, 주변시설과의 연계 로그램, 마을에 

한 주민의 심 등이 계획에 큰 향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 호주 등에서

는 빗물 리 시설이나 설비가 들어가기 이 에 도시의 사회, 경제, 문화  인 라

를 함께 고려한 역 인 물 리 계획을 수립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 도시 물

리 방안을 살펴 으로서 지역 단  계획에서 주민의 이용성이나 공공성이 도시 

계획에 어떻게 용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미국

미국은 빗물 리에 한 연방정부 차원의 계획은 없으나, 주정부나 도시단 에

서 지형  여건이나 기후여건 등에 따라 빗물을 이용하여 부족한 용수를 확보하

기 해 각 지역을 여건을 고려한 빗물이용 지침이나 기술을 개발하여 보 하고 

있다.(박진호, 2008) 지방 자치단체들은 환경 보호청(EPA: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12)의 지원으로 각 지역에 맞는 지속가능한 물 리 방안에 한 

바텀업(Bottom-up) 방식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Hoyer, 2011). 

1990년  미국 메리랜드주의 린스조지카운티에서 우수유출량 조   비 오

염 감기능을 포함한 생태 류지(Bio-retention)를 소개하면서 향개발(LID) 개

념이 확산되었다. 린스조지카운티의 환경부(PGDER: Prince George's County, 

Maryland Department of Environmental Resources)에서는 투수율이 높은 토양과 

식물을 활용하는 생태 류지를 통해 도시화에 따라 발생하는 물순환의 부정  

향을 감소시키는 방안 제안하고 있다(한우석, 2011). 미국의 통령령 13514호

(Executive Order 13514, 2009. 10.5)에서는 환경보호청(EPA)이 빗물 리 가이드라

인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의 14항(Section 14)에서는 규모 465㎡이

상인 연방시설물을 개발 는 재개발할 경우, 강우유출수의 수온과 유량, 유출률, 

유출기간 등이 개발 이  수 의 수문학  특성과 같도록 유지 혹은 복원시키는 

빗물 리지침을 6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박재철, 2012). 

12) 환경  물 리를 담당하는 미국의 정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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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

호주는 건조한 기후와 넓은 지역에 낮은 인구 도 특성 때문에 빗물 이용은 주

로 호주의 미개척지에서 리 이용되고 있다. 호주 인구의 10%에 해당되는 농업

인구를 하여 넓은 지역에 걸쳐 상수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은 비경제 이며, 수

질, 수량 인 측면에서도 이용하기에 부 합한 경우가 많았다. 페 스(Perrens, 

1982)와 호주 통계청(Australia Bureau of Statistics, 1994)에 따르면 호주 농업지역

에서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빗물을 주된 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 

환경보호에 한 인식 확 로 자 식 물, 에 지, 식량 등을 포함하는 지속 인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화시키는데 공헌하 다(Mollison,1991). 한 

부분의 도시지역에 있어서도 빗물을 이용하여 수자원을 보존하고자 하는 주정

부의 정책과도 잘 맞아 떨어져 왔다13).

호주는 1990년 부터 물민감성 도시 계획(WSUD: Water Sensitive Urban Design, 

이하 WSUD)이라는 도시계획 개념을 도입하 다. 이것은 미국에서 시작된 향

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과 유사한 개념으로(USEPA, 2000; Barrett et 

al., 1998; Davis et al., 2001; Hunt et al., 2006. Parker, 2010),  WSUD는 도시 수

순환 체계에 한 물 리, 도시계획, 조경 등 모든 분야의 다학문 인 력이 필

요한 계획으로 정의된다. 이는 도시 수순환 체계가 생태, 경제, 사회, 문화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물 리 기능과 도시 계획  근, 설비의 도움이 유기 으로 

작동해야 함을 의미한다(Langenbach, 2008).

WSUD 가이드라인을 보면 크게 여섯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뉠 수 있으며, 계획

안 수립 시 각각의 카테고리의 키워드를 계획안에 반 하도록 한다. 물민감성 카

테고리에서는 분산형 물 리 방법을 이용하며, 도시의 물 리 체계와 자연의 수체

계의 조화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미성 카테고리에서는 

WSUD 계획안의 심미  효과 뿐 아니라, 주변 지역과의 경 을 고려하며 계획안

과의 디자인 조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기능성 카테고리에서는 계획안이 지

역의 기본 황과 이용계획에 합당해야하며, 유지 리를 고려해야 한다. 한 

13) 서울시, 앞에 든 책, pp.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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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치 못한 조건의 변화, 를 들어 기후 조건이나 이용자 증 등에 한 응성

을 고려해야 한다. 사용성 항목에서는 계획안의 목 에 부합하는 공간, 즉 보 이

나  등 공간의 특성을 반 한 계획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주 제 소주제 내 용

물민감성

(Water Sensitivity)
물민감성

분산형 물 리 체계 용  도시의 물 리 체계와 자

연의 수체계의 조화

심미성

(Aesthetics)

미  효과 가능한 한 심미 인 효과를 고려

주변지역과의 

조화
인  지역의 계획안  디자인과 조화

기능성

(Functionality)

한 설계 지역의 기본 인 조건과 이용계획에 합당한 방식

유지 리 유지 리를 고려한 설계

응성
기존 조건의 변화  불확실한 상태에 한 가능성을 

고려

사용성

(Usability)
한 이용

여가활동 는 자연환경 보  등의 목 에 부합한 공

간을 조성

공공성  수용성

(Public Perception & 

Acceptance)

공공의 참여
계획단계부터 련 이해 계자들을 포함한 진행을 통

하여 이해 계자들의 요구사항을 고려 

경제성 종래의 방법을 이용한 계획에 소요되는 비용과의 비교

통합성

(Integrative Planning)

통합  고려 기능과 심미성, 이용을 통합 으로 고려

다분야를 

고려한 계획

도시계획, 도시설계, 조경, 수체계 리의 력을 통한 

통합 인 계획

공공 인식에 

한 향성

물순환도시(WSUD)에 한 공공의 인식 향상을 하여 

심미성, 기능성, 이용성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

자료: Hoyer(2011) 참고하여 연구자 재정리

[표 4] 호주 물민감성 도시계획 (WSUD) 가이드라인 사항의 유형화 

WSUD는 미국의 LID에 비해 개념 인 부분이 많이 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상지에 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WSUD 로젝트

를 통해 그 효용성을 확 해 나가고 있다.  정부  각 지방별로 WSUD를 바탕으

로 련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도로 지침서와 기술지도서를 작성

하여 교육을 하고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 한 사례 연구와 학술회의를 통하여 국

내외 연구진과 활발한 기술교류를 진행 이다(김  외 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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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빗물 리 략

2011년 6월 제정된「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

칙에서 물의 재이용에 한 내용과 그 방법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타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 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설치기 에 한 규칙」,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

정」, 「자연재해 책법」, 「수질  생태계 보 에 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등에서 빗물 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상지인 도 구는 서울특별시에 속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를 심

으로, 서울시의 빗물 련 조례  계획 황, 빗물 리시설의 이용 황, 행정체

계  정책 수립 황 등을 살펴보고 그 밖에 빗물 리에 한 지원 방안, 교육 

 홍보 계획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서울시 빗물 련 조례  계획

서울시는 1990년 부터 꾸 히 빗물 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2월 기

존의 「서울특별시 빗물 리에 한 조례」를 면 개정하여 「서울특별시 물순

환 회복  향개발 기본 조례」를 수립하 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 책

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계법령에 근거하여 빗물의 자연 침투능력을 보

하고, 빗물의 표면유출 억제를 한 정책을 종합 이고 체계 으로 추진하기 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과 물환경 보 을 한 

향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을 목 으로 한다.

[그림 5] 서울시 빗물 련 조례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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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빗물 리시설 이용 황

서울시 2011년 상반기 재 설치 완료된 빗물이용시설은 총 430개소이며, 용량

은 총 87,61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치된 개소수로 보면, 아 트·공동주택이 

172개소로 가장 많고, 일반건축물이 74개소, 단독주택이 65개소, 학교 74개소, 공

공기  45개소 순으로 설치되었다14).

3) 빗물 리 행정체계

서울시 빗물 리 행정은 조례와 규칙이 제정된 2006년 이후부터 본격 으로 수

행되기 시작하 으며, 상수원, 하천, 생활환경 등에 하여 치수 책, 이수 책, 환

경 책으로 분류되어 도시안 실 물 리정책 에서 담당하고 있다. 물 리정책  

물 리정책과는 상수원, 하천, 지하수의 수질 리  생태계 보 을 목 으로 종

합 인 빗물 리와 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물재생계획과와 하천 리과는 하수도, 하천 리, 풍수해 방재에 한 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환경국에 속해 있던 수질과와 건설국의 하수계획

과, 치수과를 합하여 물 리국( 재 물 리정책 )을 신설하 다. 수질과 수량을 

통합한 종합 인 물 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물 리국의 신설에 의하여 서울시의 

홍수안 도 뿐만 아니라 환경의 회복ㆍ보 분야에서도 요구를 충족하면서 빗물을 

효율 으로 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빗물 리 시설 홍보  교육

2014년 2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향개발 기본조례 제37조에 

의거하여 시장은 빗물 리시설의 요성을 인식시키고 빗물 리시설의 설치를 

진하기 한 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 로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확산 

지원, 빗물 리의 요성  시책의 극 인 홍보, 문가 포럼, 계자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하여 사회  인식 확산에 노력을 기해야 한다. 한 원회, 문가, 

시민단체 등의 빗물 리 홍보에 한 지원과 인재양성을 한 공무원, 시민 등의 

교육확 에 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14) ‘서울특별시 빗물 리 기본계획’, 서울시, 2013,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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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의 인식  태도와의 상 계

1. 지역사회개발에서의 주민참여

1) 주민 참여의 정의

사회복지학사 에서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이란 지역주민들이 정책결정

이나 집행과정에 개입하여 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을 행 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

민 참여에 수 에 따라 참여의 정도를 8단계로 분류한‘참여 사다리 이론’을 만

든 아른스타인(Sherry R. Arnstein, 1969)은 주민 참여를‘기존에 정치 는 경제

 의사결정과정에서 제외되어 권력을 지니지 못한 주민들을 의도 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권력의 재분배15)’라고 정의하 다. 커닝햄(James V. Cunningham, 

1972)은 '지역사회의 일반 비 문가(지역주민)가 커뮤니티의 일반  사항에 한 

결정에 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 다16). 미국의 행정학자 왈

도(Dwight Waldo)는 주민참여를 사 에 향을 받는 사람들이 공식 인 행정조직

의 외부에서 행정조직의 목표설정과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17)하 다. 

2) 주민 참여의 확  배경

주민참여 필요성 증 에 한 배경은 서순탁(2002)의 연구에서 공공 역에서의 

문제해결의 축이 기존의 국가-시장에서 국가-시장-시민사회로 이동하는 공간 정

책의 패러다임 환을 지 하면서 주민 참여가 필요해졌음을 언 하 다. 

과거에는 도시문제의 해결을 해 정부나 문가 심의 (官) 심의 계획을 

했으나, 최근에는 일반 시민의 이해와 조, 극성이 정책형성  실행에 선결조

건이 되고 있다.18) 기존에는 경제  효율성을 지향하는 공간계획이 ‘정부  계

획가 주도’로 이루어져 왔으나, 1990년 에 기존 정책 결정 시스템에 시민참여통

로를 제한 으로 확 하는 ‘정부주도 / 주민 참여형’계획으로 환되었다. 주민

15) Arnstein, S. R.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35 

(4): 216–224 (원문:“The redistribution of power that enables the have-not citizens, presently excluded 

from the political and economic processes, to be deliberately included in the future.”)

16) Cunningham, J. V. (1972).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89-602.

17)  사회복지학사  ,“주민참여”항목, 불루피쉬, 2009

18) 서순탁, "사회  자본 증진을 한 도시계획의 역할과 과제", 국토연구:, 2002, pp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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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여하지 않으면, 장기 으로 도시정비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인

식하여, 공간 환경 정비에 있어서 지역 주민 참여가 요한 도시정비 방법으로 

두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김만송, 1994; 윤병구·이 아, 1994; 김 식, 1996; 이

아, 2009).

1990년  이후 도시계획이나 계획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이론 으로

는 강조되었으나 2000년 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참여형태는 제한 이면서, 다양한 

이해 계가 얽  계획 진행에 차질을 빗는 등 다양한 문제 이 드러났다19). 2000

년  반 이후에는 정부의 사업방향이 규모 개발방식에서 소규모 생활환경 정

비사업 방식으로 바 면서 주민의 극 인 참여가 필수 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 참여가 주(主)가 되어 주민 스스로 삶의 공간을 가꾸고 발

시키기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해서는, 단순히 물리  환경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가 는 문가가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한 지원안과 계획안을 모

색하는 것이 요해지고 있다. 

[그림 6] 주민 참여의 확  배경 (자료: 이 아(2009) 참고하여 재구성)

19) 이 아, “지역역량 강화에 향을 미치는 주민참여 요소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2), 2009, 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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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 향요소

주민참여 한 연구는 주로 사회학, 행정학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었으나, 최근

에는 이에 한 용을 해 공간을 상으로 하는 학문인 도시계획분야, 조경분

야에서도 함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주거지를 상으로 한 연구가 마을 

만들기 사업 는 주거지 재생사업과 더불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해서는 주민참여가 필수 이며, 주민참여를 

장려하기 해서는 무엇이 요한지. 즉, 주민참여에 한 향요소를 악하고 

이를 고려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주민참여 향 요소에 한 연구

이 아(2009)의 연구에서 2000년 반부터 추진된 마을 만들기와 같은 주민 참

여형 공간 정비 사업이 지역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큰 이유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자연환경, 제도, 정치, 사회체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요 등 

지역의 특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 다. 따라서 유사한 성격의 계획이라도 

상지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 한 계획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주민의 비참여를 참여로 바꾸기 한 요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신뢰구축, 개

인  수 에서의 이슈 발굴, 지역 안과의 일체화를 제시하 다. 비참여자의 참여

를 유도하기 해서는 극  참여자가 매개가 되어, 교육 로그램과 지역 활동을 

함께하면서 신뢰 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개인의 고민을 함

께 공유하고, 개인 수 의 이슈가 지역 이슈와 연결되었을 때 지역 활동에 한 

참여가 시작될 수 있다고 언 하 다. 한 자신의 활동이 사회 으로 인정을 받

아 사회  성취감을 얻었을 때 지속 인 활동이 가능함을 밝혔다. 

김일석(2007), 이경환(2007), 천 숙(2009), 노정민(2013)의 연구에서는 연구 요소

를 사회  자본으로 설정하여 사회  자본에 속하는 구성원 간의 신뢰, 참여도, 

네트워크, 공동체 의식, 제도 등의 요소에 해 시민참여와의 상 계와 유의성

을 분석하 다. 사회  자본과 시민참여에 한 연구는 다양한 이론과 연구를 통

해 검증이 되고 있어,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한 로그램과 계획안을 제안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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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내용 집단 성격 연구 요소

천 숙

(2001)

커뮤니티 활성화를 한 커뮤니티의 구성요

소(지역성, 공동체성, 유기체성)와 거주자의 

특성간의 상 계 연구

주민

지역성

공동체성

유기성

김일석

외 1

(2007)

역시 행정동 2개의 마을, 동네를 상으

로 주민조직의 유형에 따라 사회  자본의 분포 

연구 (리커드척도를 이용한 설문조사  다선

형 회귀분석, t검정, F검정, 유형간 비교 LSD)

동네주민 내

(아 트/주택)

회원친목,사회 사,

회원이익증진조직,

행정기 조조직 

사회  자본

(주민유 , 용성, 

제도  신뢰, 

정치  참여, 

집단  효능감)

이경환

외 1

(2007)

도시계획과정에 력  계획을 이용함으로서 도

시 계획 합의 과정이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향 연구 (다 회귀분석)

공무원, 공공기 ,

시의원, 주민, 

환경단체, 

도시계획 문가

사회  자본 

(참여자들 사이의 

신뢰, 지식공유,

력 계)

이재  

외 1

(2007)

지역환경계획 추진과정에서 시민참여 방안을 단

기, 기, 장기 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계획수립

과정, 집행과정, 평가환류과정에서 용할 수 있

는 방안 제시

시민

단기  추진방안

기  추진방안

장기  추진방안

이 아

(2009)

지역역량 강화에 향을 미치는 주민참여 요소 

분석하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 도출

(심층 인터뷰) 

주민

신뢰구축

지역 안과 일체

사회  성취감

천 숙

(2009)

뉴타운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주민을 상으로 

뉴타운 진입시기와 이동거리에 따라 유형화하여 

사회  자본의 차이 분석

주민

사회  자본

(신뢰, 참여, 

네트워크, 

공동체의식)

문경환

(2011)

서울휴먼타운 시범사업 내 서원마을을 상으로 

계획수립과정 심으로 주민간의 계를 분석, 

사회  계변화 향요인 분석 ( 문가 심층면

: FGI, 계층분석법: AHP, 사회연결망 분석)

행정 문가

주민
사회  계

노정민

(2013)

창원과 주의 주거지 재생사업을 상으로 일

상활동 (일상교류, 경제교류, 친목활동, 자치활

동)과 계획활동 (주민설명회, 마을만들기학교, 

동네 의회)이 사회  자본에 미치는 향 분석

주민

사회  자본

(신뢰도, 참여도

친 도, 

공동체의식)

[표 5] 도시내 주민참여, 커뮤니티 활성화에 한 연구 

2) 사회  자본 이론에 따른 주민 참여 향요소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이란 용어는 학자들의 과 연구의 목 에 따라 조

씩 다르게 이용되고 있다. 사회  자본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학자는 랑

스 정치학자인 토크빌 (Tocquevile, 1835)로 당시 미국의 민주주의 사회를 서술하

기 해 사용하 다. 토크빌은 지역사회정신,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에 한 시민

의 자발 인 참여, 공공제에 한 개인  책무와 소속감 등에 한 의미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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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언 하 다. 그는 미국에서 규모로 진행되는 도시 재개발에 의해 손실되

는 ‘ 통 인 도시 커뮤니티’에 주목하여, 건축학과 도시학  에서 도시개

발의 문제를 제기하 다. 한 근 도시에서의 이웃 계의 요성을 강조하면서, 

‘건 한 커뮤니티론’에 기 하여 사회  자본론을 개하 다20).

경제학자 제임스 콜만(Coleman, 1990)은 사회  자본을 생산 인 개념의 자본으

로서 거래 비용의 감소를 가져오는 신뢰, 정보 소통의 통로로서 연결망, 개인의 

기회주의  속성을 제어하는 도덕과 정의21)를 의미하는 경제  특성을 심으로 

사용하 다.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남(Robert D. Putnam)은 그의 서  민주주의의 작동원리 

(Making Democracy Works) (1993)와  나홀로 볼링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2000)에서 이탈리아와 미국을 분석하며, 사

회  자본을 신뢰와 력, 상호작용을 통한 시민성 고양, 시민참여 활성화를 한 

주요한 요소로 언 하 다. 한 이를 바탕으로 사회  자본을 ‘사회조직의 특성

으로 신뢰(Trust), 규범(Norm), 수평  네트워크(Horizontal network)로 이루어진 공

공재(Public goods)이며 력  행동을 진함으로서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하 다(Putnam, 2000; 송경재, 2013).

 정치경제학자인 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그의 서  트러스트 

(Trust) (1996)를 통해 나라의 경제를 구성하는 요소에 문화  요인이 요하다고 

강조하 다. 이 문화  요인이 곧 사회  자본이며,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가 요

하다고 언 하 다. 한 사회  자본은 ‘ 동을 제로 한 사회집단구성원 간에 

공유되고 있는 비공식  가치기 이나 규범의 집합’으로 정의하 으며, 신뢰가 

사회나 집단, 조직을 움직이는 힘으로 작동한다고 언 하 다. 

20) 노정민, 주거지 재생사업에서 일상활동과 계획활동이 사회  자본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국내박사

학 논문, 한양 학교, 2013, p.26-28

21) 이재 , “시민사회와 시민  자본: 시장  계모형”, 사회와 이론, vol.10, 한국이론사회학회, 2007, 

pp.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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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정의 구성요소

토크빌

(1835)

지역사회 정신,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에 한 시민의 

자발 인 참여, 공공재에 한 개인  책무와 소속감

시민  연

자발  참여

콜만

(1990)

사회구조 내에서 개인이 특정행 를 진시키며, 특정 

목 의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  개념의 자본

사회  계구조

규범, 체계

퍼트남

(1993)

동  행동을 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

네트워크

사회  규범

신뢰

후쿠야마

(1995)

구성원들의 공동목 을 해 함께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

가도록 하는 힘
신뢰

자료: 서순탁(2002), 노정민(2013) 참고하여 재정리

[표 6] 사회  자본에 한 정의와 구성요소

국내외 사회  자본의 구성 요소에 한 연구에서는 토크빌, 콜만, 퍼트남, 후쿠

야마 등의 이론을 바탕으로 크게 네가지 신뢰, 참여, 유 , 공동체의식(규범)이 주

민 참여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 언 되었다. 

사회  자본 구성요소  시

신뢰  이웃 신뢰, 주민조직에 한 신뢰, 정부에 한 신뢰 등

참여  동네활동, 친목활동, 자치활동, 주민회의, 시민단체 등

유  이웃방문, 이웃 , 이웃도움 등

공동체의식(규범)  청소년 선도, 동네치안 선도, 주민약속 이행 등

[표 7] 사회  자본 구성요소에 따른 주민 참여 향 요소 

그 밖에 많은 연구들을 통해 사회  자본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개인  

향 요인으로는 연령, 소득수 , 높은 교육수 , 결혼 상태, 주택소유여부 등이 

있음을 밝 지고 있다. (Sampson 외, 1997; 김경  외, 1998; Hall, 1999; Putnam, 

2000; 박희  외, 2000; 곽 근, 2003; Balanda and wide, 2003; Healy, 2004; 백명

자, 2006; 노정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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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참여 확 를 한 인식  태도 연구

1) 인식과 태도의 개념  정의

① 인식

인식이란 상을 하나의 통일체로서 악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식의 활동 혹은 

그와 같은 활동에 의해 악된 내용을 말한다22). 인식이라는 말은 지식과 유사한 

의미를 갖지만, 지식은 아는 작용이 아닌 이미 알고 있는 성과, 알게 된 결과를 

가리킨다. 반면 인식은 성과와 함께 아는 작용도 함께 포함하는 의미를 갖는다. 

인간은 인식 과정을 통하여 역사 으로 객  세계(자연ㆍ사회)에 한 인식(지식)

을 획득하고, 이 성과에 기 하여 객  세계에 작용을 가해 이것을 변화시키고 개

조한다. 인식의 의의는 단순히 객  세계에 해 알고 있다는 지  만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천에 그 실제 생활에 기여하는 것에 있다23).

② 태도24)

사회학, 심리학, 사회심리학에서는 태도를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기본  개념

의 하나로 이해한다. ‘개인이 어떤 사건이나 문제, 물건이나 사람 등에 해서 

어떤 인식과 감정  평가를 가지며, 거기에 입각하여 그 상에 해 가지고 있

는 반응의 비상태’를 가리킨다. 

태도는 선천  본능과는 달리, 직 인 경험의 반복, 간 인 언어  학습, 단 

한번의 강렬한 체험 등을 바탕으로 후천 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태도는 경험의 

축 이나 사회  향으로 달라질 수 있는 가변성과 신축성을 포함하고 있으나, 

반면에 언제나 상에 한 가치 단, 정과 부정, 좋음과 싫음의 감정이 수반한

다는 에서, 일단 형성되면 변화하기 어렵고, 오랫동안 유지될 경우 고정성, 지속

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22) 기다 겐 등,  상학사  ,“인식”항목, 도서출 b, 2011

23) 임석진 외,  철학사  ,“인식”항목, 원문화, 2009

24) 두산백과, “태도”항목 (http://www.doop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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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의 인식  태도 연구의 필요성

정하용(2007)의 의하면 본래 지역사회개발은 주민의 욕구를 바탕으로 상향 인 

체계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개발이란 그 지역사회를 구성하

고 있는 주민들의 동  노력을 통하여 일어나는 과정으로 정의하 다. 따라서 

지역사회 개발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필수 이며, 주민의 참여가 없으면 지방자

치발 과 개발사업의 성공은 거의 기 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특히 경제  심과 환경  심을 둘러싼 갈등은 때로는 지역사회의 발  의

지를 실 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지역발 정책과정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갈등을 극복하기 해서는 환경  심을 발하는 지역발 정책에 주

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요하다(박순애, 2001; 김용웅, 2001; 윤순진,2003; 도갑

수·한인희, 2003; Harless, 1992; Sinclair, 2002; 제갈돈, 2004).

국내의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개발은 아직 형식 이며, 제도나 상 등의 행정  

지원도 부족하다. 한 주민들에게 정보제공이 미흡하며, 학습  교육기회 미제

공, 홍보부족, 제도  참여수단  참여 방법의 시·공간  제약 등이 문제가 되

고 있다25). 그러나 사업의 장기 인 시행과 사업의 성과 증 를 해서는 민 (民

官)이 력하여 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충분한 정보제공

과 교육을 통해 사업에 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요하다.

 
[그림 7] 주민참여가 지역사회개발에 향을 미치는 과정

(자료: 정하용(2007) 재구성)

25) 진두생, 지역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에 한 연구, 국내박사학 논문, 건국 학교, 2010,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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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n과 Oscamp(1987)는 환경보존 련 인간행동이 가치 , 태도, 신념 등의 

향을 받고 있으며, 인간행 의 많은 부분이 행 자가 가진 태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이 정  태도를 취할 경우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높으며, 부

정  태도를 취하게 되면 그 행 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박순애, 2001, 

상, 2011). 따라서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인식과 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측이 가

능하다( 상,  책)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곧 어떠한 사업이나 이벤트에 

개인의 참여 정도를 측하기 해서 당사자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는 것이 가

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이 개발 는 지역개발과 같은 향에 의해서 주

으로 지각하게 되는 정 이거나 부정 인 생각은 추후 지역 사업에 한 지지

도 는 참여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 지역주민의 지각된 혜택은 지역주민

이 인식하는 사업에 한 정 인 혜택, 이득, 결과에 한 주  단을 의미

한다(신창열, 2010; 이의종, 2010, 양승필, 2012).  따라서 지역 사업에 한 혜택이

나 기 효과에 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지각하는 가는 지역 사업의 지지에 

한 요한 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심과 참여도를 이끌기 

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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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역 로젝트 내 용

인

가든

미국,

미네소타

메트로 블룸스 

인가든 이웃들

주민 상으로 빗물 리에 한 필요성과 효

과 홍보  인가든 조성을 통한 커뮤니티의 

활성화 로젝트

미국,

시애틀
12,000개 인가든 캠페인

2016년까지 워싱턴 서부의 시애틀과 푸젯사운

드 유역에 12,000개의 인가든을 설치하기 

한 운동 

미국,

델라웨어

인랜드 베이 1,000개의 

인가든 로젝트

수역 보 을 하여 주변 마을에서 1,000개의 

인가든을 설치하여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 

 빗물 리 홍보

빗물 

통

미국,

오하이오
빗물 통 아트 로젝트

오하이오 신시내티에서 빗물 통 꾸미기 

이벤트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홍보  빗물

리 참여 유발

미국,

캔터키

버번 카운티 

빗물 통 공방

주민들이 직  빗물 통을 만들며 빗물

리의 필요성과 리 방법에 해 홍보

미국 역
코카콜라 빗물 통 

기부 로젝트

코카콜라에서 시럽용 드럼통을 기부하여 주민

들에게 제공. 주민들이 드럼통을 꾸며 텃밭 

는 가정에서 이용

기타

미국,

워싱턴

퓌앨럽 빗물 리 비용 공유 

로그램

워싱턴 주, 지자체, 시공 업체, 지역 기업 등이 

연계하여 주민에게 빗물 리 비용을 지원

국,

라넬리

스테본히스 등학교 

인스 이  로젝트

등학교에 빗물 리 시스템을 도입. 지역사회

와 학생이 계획단계에서 참여하여 빗물 리에 

한 이해 증진

[표 8] 빗물 리 유형별 주민참여 사례

3  지역 빗물 리의 주민참여 사례

지역 내 물 리를 한 주민 참여  홍보, 로젝트 사례분석을 통해 주민의 

참여 유도  물 리 방안 확 를 하여 어떤 로젝트  로그램이 진행되었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 각각의 로젝트  로그램의 특성을 분류하여 

로그램의 성격에 해서도 분석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한 요소를 함께 

도출하고자 한다. 



31

1. 인가든 사례 

1) 인가든 이웃들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26)

메트로 블룸스는 2007년부터 인가든 조성을 시작한 민간 비 리 단체이다. 이 

단체는 주민 주도의 빗물 리 로젝트인 ‘ 인가든 이웃들’(Neighborhood of 

Raingardens)을 시행함으로써 ‘빗물 리의 실천  주체는 주민 심’, 주민들

을 교육하고 지역 물순환에 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

고 있다. 한 계획단계에서 유지 리 단계까지 주민들이 심이 될 수 있도록 이

들을 교육시키며, 민  사이의 문  계획가의 입장에서 지방 정부, 문가, 련 

기업과 학교  단체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도와 다.

재 이 단체를 통해 2012년까지 125개의 인가든을 조성했으며, 230여 개의 

커뮤니티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 꾸 히 워크샵을 실시하여 약 6500여명의 사람

들이 워크샵에 참석했으며, 가든 조성한 후에도 정기 으로 가든 티를 주최하여 

서로의 정원을 소개하는 기회를 갖는다. 한 티에 이웃이나 친구를 함으로

써 인가든에 심이 없던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 밖에도 캔버싱

(Canvassing) 활동을 통해 메트로 블룸 계자와 자원 사자가 함께 지역 내 가정

을 직  방문하여 인가든에 해 설명하며 빗물 리에 한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 8] (좌)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인가든 조성, (우) 완공 후 메트로 블룸스 등록  설치

(자료: http://www.metroblooms.org)

26) 미네소타 메트로블룸스 홈페이지(http://www.metroblooms.org) 참조



32

2) 12,000개 인가든 캠페인 (시애틀, 부젯 사운드)27)

인가든의 보  확산을 하여 실시한 로젝트로, 캠페인의 웹 사이트에서 

인가든의 장 을 설치 주체별 (개인, 학교, 커뮤니티 등)로 설명하며, 인가든 설

계  시공, 유지를 한 문가의 리스트를 함께 제공한다. 홈페이지에서 소개하

는 인가든 문가는 2013년 킹 카운티의 인가든 로그램(the King county 

rain garden program)을 이수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한 워싱턴 주립 학과의 

트 쉽 제휴를 통해 인가든 조성과 향개발 로젝트 정보를 공유하고 있

다. 웹 사이트에 자신의 인가든을 등록하여 알릴 수도 있고, 우수 인가든 사

례를 보여 다. 시공 문가와 연계하여 꾸 히 워크샵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변 

다른 지역과 연계하여 인가든 투어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3) 인랜드 베이 1000개의 인가든 로젝트(델라웨어, 인랜드 베이)28)

델라웨어 주(州)의 인랜드 베이는 석세스 지역 남동부를 이루는 3개의 만(灣)  

하나로, 주변 수역이 약 320mile²(약 265,214㎢)이다. 따라서 수역 보 을 한 주

민 교육  참여 로젝트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1000개의 인가든 로젝트를 

실시하 다. 인가든 조성에는 마을단체, 학교, 교회, 커뮤니티, 개인 등 다양한 

유형의 집단이 참석하 으며, 참여 단계에서 인가든과 빗물 리의 필요성, 조

성 방법 등을 알려주는 로그램을 꾸 히 진행하 다. 한 이와 함께, 인가든

에 식재할 식물을 렴하게 매하며, 커뮤니티 이벤트를 실시하 고, 지역 소식

지를 통해 우수 인가든을 소개하 다. 본 로젝트의 목표는 주변 수역을 둘러

싸고 있는 모든 마을에 인가든을 설치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인랜드 베이의 보

존, 인가든 홍보, 커뮤니티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정기 으로 인가든을 한 자생종 식물 매 이벤트를 개최하여, 이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 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더불어 지역의 정원수 

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로젝트에는 공식 으로 169개의 인가든이 등록되

어 있으며, 그 외에 크고 작은 정원들이 조성 정 는 조성 에 있다.

27) 시에틀 부젯사운드 홈페이지 (http://www.12000raingardens.org) 참조

28) 인랜드베이 1000개의 인가든 로젝트 홈페이지 (http://www.inlandbays.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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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빗물 통 사례

1) 빗물 통 꾸미기 로젝트 (미국 오하이오, 신시네티)29) 

‘맑은 날을 해 빗물을 모아요 (Saving Rain for a sunny day)’를 슬로건으

로, 오하이오 리버 밸리(Ohio River Valley)지역에서 빗물 통(Rain Barrel)의 홍

보와 교육  효과를 해 빗물 통 아트 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역

에 빗물 통의 설치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빗물 통의 투박한 외 이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빗물 통은 물 보 과 수도세 감 효과가 있지만, 미 상 아름답지 못하다

는 이유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설치를 기피하는 곳이 있다. 따라서 빗물 

통의 외 을 아름답게 꾸미는 로젝트를 통해 빗물 통을 알리고, 용을 

확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 밖에도 빗물 통 아트 로젝트는 일반

 들에게 강우 유출수, 유역 보존과 물 약 등의 환경 이슈에 해 알리는 

교육  효과도 있다.

[그림 9] 빗물 통 꾸미기 (자료: http://savelocalwaters.org)

2) 버번 카운티 빗물 통 공방 (미국 터키, 버번 카운티)30)

미국의 블루 그라스 그린 소스(Blue grass green source)에서 운 하는 공방으

로, 빗물 통을 직  만들어 볼 수 있다. 터키 아메리칸 워터(Kentucky 

American Water)에서 지원하는 로그램으로 미리 약을 해야 하며, 빗물 통 

하나당 $10(약 10,560원)31)의 제작비가 필요하다. 

29) 신시네티 빗물 통 꾸미기 로젝트 홈페이지 (http://savelocalwaters.org) 참조

30) 버번카운티 빗물 통 공방 홈페이지 (http://www.bggreensource.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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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을 운 하며 빗물 통 제작 방법 뿐 아니라, 빗물 리의 필요성과 빗물 

통의 이용 목 을 알림으로서 주민들에게 빗물 통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2014년 상반기에만 약 140여명이 빗물 통 만들기에 참석했다. 그 밖에도 공방

운  주체에서 매년 빗물 통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경매를 열어 출품작을 

매하기도 한다.

[그림 10] (좌)빗물 통 공방, (우)빗물 통 콘테스트

(자료: http://smileypete.com/calendar/event/roll-out-the-rain-barrels-reception/)

 

3) 코카콜라 빗물 통 기부 로젝트 (미국 역, 캐나다)32)

음료 회사인 코카콜라(Coca-cola)는 2012년 지구의 달을 맞아 시럽을 담았던 55

갤런 부피의 드럼통 천여 개를 빗물 통으로 재사용하여 미국과 캐나다 각 지

역에 기부하 다. 미국 하천 보  네트워크(US River Network)와 연계하여 진행된 

로젝트로, 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빗물의 양을 추산해 보았을 때, 한 해에 

올림픽 경기용 수 장의 100개에 해당하는 약 227,000톤의 물을 이용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꾸 히 드럼통을 기부해 왔으며, 재까지 총 22,000

개 이상의 시럽용 드럼통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빗물 리와 기업 이미지 개선을 함께 고려한 기부 로젝트를 통해, 빗물

통을 받은 주민과 아이들은 재미있게 빗물 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

며, 빗물 통은 마을 쉼터에 설치되거나 도시 농업용 빗물 통 등으로 활용 

되었다. 

31) 2014년 9월 29일 환율 기

32) 코카콜라 홈페이지 (http://www.coca-colacompany.com) 참조



35

[그림 11] 코카콜라 빗물 통 기부 로젝트

(자료: (좌)www.newswire.ca (우)http://www.newspapers-online.com/caledon/?p=7994)

 

3. 기타

1) 퓌앨럽 빗물 리 비용 공유 로그램(미국 워싱턴, 퓌엘럽)33)

미국 워싱턴주 피어스카운티의 퓌엘럽(Puyallup) 시( )는 클라크 천(川)에 인

한 지역으로, 클라크 천이 퓌앨럽 강까지 연결되어 있다. 퓌앨럽 강에는 다섯 종

의 연어가 산란하는 지역으로 오염에 취약하다. 따라서 퓌앨럽 시는 빗물을 통한 

비 오염원의 유입을 막고, 강의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하여, 2009년부터 시민

들을 상으로 인가든, 빗물 통과 같은 빗물 리 방법, 그린 인 라스트럭

처 기술 등에 한 교육을 진행하 다. 재까지 수백여 명의 시민들이 교육 로

그램과 련 세미나  로그램에 참석하 으며, 특히 비용 공유 로그램

(Cost-share program)을 통해 실제 시설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인가든을 조성하는 비용은 사이트당 약 $2,000~3,000 (한화 약 200~300만원)이 

필요하지만, 워싱턴 생태부서(The Washington department of Ecology), 지자체, 빗

물 리시설 시공 업체, 지역 사업체가 연계된 그린 트 쉽 펀트 (Green 

Partnership Fund)를 통해 시공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린 트 쉽 펀드에서

는 투수성 포장 공사비용의 약 50%(최  $7,500), 인가든 공사비용(최  $1,000), 

빗물 통 설치비용(최  $75) 등을 지원해 다. 2012년까지 58개의 인가든이 

시공되었으며, 그 외에도 빗물 통, 투수성포장 등을 꾸 히 확 하고 있다.

33)  퓌앨럽 시 홈페이지 (http://www.cityofpuyallup.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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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테본히스 등학교 인스 이  로젝트 ( 국 라넬리)34)

국 스테본히스 등학교는 지역 내에 등고가 높은 언덕 에 치해 있으나 

부지 내에 녹지량이 고 부분이 불투수성 포장으로 덮여 있어, 폭우가 올 경우 

주변의 지  지역이 침수된 경험이 수차례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하여 

인스 이  로젝트(Rainscape Project)를 시행하 다. 로젝트를 통해 기존에 

불투수성 포장이 되어있던 곳에 식생수로를 설치하고, 빗물을 이용한 화단, 빗물

받이와 녹지의 연결로 등을 도입하 다. 로젝트 시행 후 유출수를 약 70%까지 

감 할 수 있었다. 

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학교 계자와 지방 정부, 하수 문가 뿐 아니라 학생

과 지역 커뮤니티가 함께 참여하 다. 이를 통해 로젝트에 수림 , 연못 지역이 

추가되었으며, 학교 로그램과 연계 될 수 있는 야외 수업 계획을 수립하 다. 

한 아이들을 한  곤충 호텔(Bug hotel) 등이 함께 조성되었다. 계획 단계에서 

지역사회와 학생들이 함께 하면서 빗물 리에 한 환경 교육 효과가 높았으며, 

이는 학생들이 리에 한 책임감을 갖게 되어 장기 인 유지 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 다.

[그림 12] (좌)식생수로 시공 , (우)식생수로 시공 후

(자료: http://www.susdrain.org/case-studies/case_studies/stebonheath_primary_school_llanelli.html) 

 

34) 스테본이스 등학교 홈페이지 (http://www.stebonheath.amdro.org.uk)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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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국가  지역 로젝트
효과 
홍보

방법
홍보

문가 
연계

보조
지원

교육
효과

이벤트
커뮤
니티

인
가든

미국, 
미니애폴리스

메트로 블룸스
인가든 이웃들

◎ ◎ - - ○ ○ ◎

미국, 
부젯사운드

12,000개 인가든 
캠페인

○ ○ ◎ ○ - - -

미국,
인랜드 베이

1,000개의 인가든 
캠페인

○ ◎ - - - ◎ ◎

빗물 

통

오하이오, 
신시내티

빗물 통 아트 
로젝트

○ ○ - - ◎ ◎ ○

터키,
버번카운티

빗물 통 공방 ○ ◎ ○ ◎ ○ - -

미국, 캐나다
코카콜라 빗물 통 

기부 로젝트
◎ - - - - ◎ ○

기타

미국, 퓌앨럽
빗물 리 비용 공유 

로그램
○ - ○ ◎ ○ - ○

국, 라넬리
스테본히스 등학교 

인스 이  로젝트
○ - ○ - ◎ - ○

[표 9] 사례별 목표 분석

4. 사례 분석

인가든과 빗물 통에 한 사례 각각 3개와 기타 2개, 총 8개의 사례를 

로젝트별 목표  기  효과에 따라 분류하 다. 분류 항목은 빗물 리의 효과  

필요성 홍보, 빗물 리 방법 홍보, 문가 연계, 빗물 리 설비를 한 보조  지

원, 주민  학생들을 한 환경 교육 효과, 이벤트를 통한 심 증 , 커뮤니티 

활성화, 총 7가지로 구분하 다. 각 로젝트에서 가장 요시한 항목은 겹동그라

미(◎), 고려한 항목은 동그라미(○), 크게 고려하지 않은 항목은 하이 (-) 기호로 

표시하 다.

사례를 통해 도출한 각각의 분류항목을 통해, 각 사례의 목표와 지역의 특성, 

환경, 빗물 리방법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략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모든 사례에서 공통 으로 세부 인 내용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업의 효과와 

이유에 한 설명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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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도 구 새동네 마을의 이해 

1  도 구 새동네 황

1. 상지 물리  환경

연구 상지는 서울시 도 구 도 1동 280번지 일  ‘새동네’로 면 은 약 

43,197㎡, 총 202세 , 403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은 과거 농경지 으나, 

1980년  도 산 공원화사업에 따른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구획정리와 함께 단독

주택이 입지하게 되었다. 1990년 이후 주거지로 정착하 으며, 2000년 지하철 7호

선 도 산역 개통으로 인해 등산객이 증하 으며, 재는 주거와 상업이 공존하

고 있다. 

상지는 시설 노후화 문제로 인하여 면 재개발 계획이 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철회하고 2012년 마을 가꾸기 운동을 통해 마을 개선을 한 가로 개선, 도

로망 개선 사업 등이 진행되었다. 2013년 빗물 마을로 선정된 이후 투수성 포장, 

주민회 의 옥상녹화 등이 진행 이며 2014년 말 공사가 완공될 정이다.

 

[그림 13] 상지(도 1동 새동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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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환경

①용도지역

상지가 치한 도 구의 경우 총면 (20,850,000㎡)  부분이 주거지역

(49.719%, 10,366,463㎡)과 녹지지역(41.43%, 8,637,764㎡)이다. 상지는 주거  상

업 혼합지이며, 재 새동네 주거단지 내에 공공지원에 의한 공원조성 사업을 지

행할 정이므로 녹지 면 이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상지는 기존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9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상지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도 상업지역이 활성화되고 있

다. 

  

구분 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도 구
면 (㎡) 20,850,000 10,366,463 327,000 1,518,773 8,637,764

구성비(%) 100.00 49.72 1.57 7.28 41.43

자료: 통계연보, 도 구 (2011)

[표 10] 도 구 용도지역

[그림 14] 서울시, 토지이용 황도,2010, 서울시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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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형

상지는 부분이 산록경사지에 해당되며 일부 구릉지 는 구릉지에 해당

된다. 산록경사지에 분포된 토양은 토양모재가 균일하여 부분의 토양이 상부 구

릉지나 산악지의 토양모재의 향을 받고 있다.

[그림 15] 새동네 주변 지형 분포,  (자료: 토양환경정보시스템 http://soil.rda.go.kr)

③토양 배수도

상지 내부의 토양 배수도는 양호, 약간 양호가 주를 이루었다.

[그림 16] 새동네 주변 토양 배수도 (자료: 토양환경정보시스템 http://soil.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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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변 환경

    

[그림 17]새동네 주요 요소 

①도 산역

새동네는 도 산 입구의 매표소 아래에 치하여 등산객들이 도 산역을 통해 

도 산 입구로 가기 해 마을을 통과하여 지나게 된다. 도 산역은 코 일이 운

하는 지하철 1호선(경원선)과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운 하는 지하철 7호선의 정

차역이다. 일평균 승·하차 인원은 도 산역 1호선 약 6,500~7,000명이며 도 산역 

7호선 10,400~8,700여명 정도이다. 다수의 객, 등산객들이 도 산역을 이용

하며, 새동네의 도 산 가는길 는 도 산길을 이용하여 이동한다.

구분
도 산역

1호선(경원선) 7호선

운 주체 코 일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도 구 도 동 363 서울특별시 도 구 도 2동 16

개통일 1986.09.02 1996.10.11

승차

인원

월평균 155,593명 347,654명

일평균 5,186명 11,588명

하차

인원

월평균 166,275명 316,015명

일평균 5,542명 10,533명

비고 1988.1.1 원역→도 산역 역명 변경

(자료: 서울시 공공데이터, 지하철역별 승하차인원 2013.01~2014.08)

[표 11] 도 산역 이용 황



42

②도 산 디자인 거리 (도 산길)

서울시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하여 1998년 7월부터‘걷고 싶

은 도시만들기 사업’을 추진하 으며, 사업의 일환으로 시, 자치구별로 각 1개소

의 시범가로를 선정하 다. 이에 도 구는 도 산길의 도 로~도 산입구 구간 약 

700m가 2001년 2단계 사업 시범가로로 선정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차량동선에 

의해 축된 북한산 국립공원 진입도로를 보행자 주의 쾌 한 도로환경을 조성

하고 여러 곳으로 분산된 보행동선을 유도하며, 국립공원 진입공간으로서의 정체

성을 살리고자 하 다. 2008년 4월부터 2010년 6월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총사업비는 49억 2200만 원이 소요35)되었다. 

도 산길 로변은 가로 경  개선을 통해 포장을 개선하고, 보도 폭을 확 하

다. 재 로변에는 몇몇 노 상이 치해있으며, 마을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

거나36) 등산객들이 쉬어가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도 산길의 도 산역 주변 

부분은 S형의 폭 3,4m의 산책로 분 기로 조성되었다. 여 히 주변에 시설물과 노

상이 다수 치해 있으나, 과거 새동네 안쪽 ‘도 산 가는길’에만 집 되던 

통행량을 분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8] (좌) 도 산길 로변, (우) 도 산길 도 산역 주변  (2014년 08월 20일 연구자 촬 )

 

35) 디지털 도 구 문화 , ‘도 산길 디자인 거리’항목

36) 재 마을회 이 공 이므로, 많은 어르신들이 도 산길에서 장기를 두거나 담소를 나 는 것으로 오

후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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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도 산 가는길

도 산 가는길은 마을 가운데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연장 약 600m, 폭 6~8m의 

길로서, 휴일과 주말에는 많은 등산객들이 통행한다. 따라서 길의 양 으로 상업

시설이 유입되었으며, 노 상도 다수 자리를 잡고 있다. 기존에는 무질서한 간

과 간 , 신주  선으로 인한 경 불량이 문제가 되었으며,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이용되었다. 

2012년「새동네·안골 지구단 계획(새동네 주거환경 리사업)」내의 공공사업을 

통해 개선사업을 실시하 으며, 도 산의 조화로운 분 기와 안 한 보행자 심

의 거리를 목표로 개선사업이 실시되었다. ‘도 산 가는길’이라는 명칭은 주민 

회의를 통해 명명되었으며, 재 (2014년 10월) CCTV  가로등 설치, 통신주  

통신선 교체  정비가 완료되었다. 재 도로 정비사업(보차혼용도로 정비, 투수

블록 시공, 침투형 빗물받이)이 진행 이며, 마을지도  안내표지  등이 설치될 

정이다.

   
[그림 19] 좌: 개선사업 이  경  (출처: 도 동 새동네 주거환경 리사업 구역  계획 조서, 2013), 

         우: 개선사업 진행  (2014.08.20. 연구자 촬 )

 

④새동네길

새동네길은 마을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연장 약 160m, 폭 25m의 로이다. 기

존에는 가로분리   주차장으로만 활용되고 있었으나, 2013년 새동네 주거환경

리사업을 통하여 주민, 등산객, 상인을 한 가로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었으

며, 2014년 5월부터 재(2014년 10월)까지 시공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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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좌: 과거 가로분리   주차장 (출처: 네이버 거리뷰 2012.03) 

         우: 재 선 지 화  가로공원 조성  (2014.10.18. 연구자 촬 )

 

⑤마을회

도 구 도 1동 286-1 에 치해 있으며, 과거 경로당이 있었던 장소로 단순한 

노인정의 기능으로만 사용되었으나, 노후 시설을 철거하고 마을회 을 신축하고 

있다. 지상2층, 지면  682㎡(206.31평) 규모이며, 1층에 노인정과 마을 카페, 2

층에 마을 리사무소, 티하우스, 마을학교, 옥상에는 옥상정원(텃밭)과 망 , 

우수 장고가 들어올 정이다. 한 주민공동시설로서의 안  확보를 해 CCTV

와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할 정이며, 주민공동시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불

의의 사고에 비하고자 한다. 마을회 과 우측의 어린이 놀이터를 연계하여 마을

회  이용자들이 아이들을 쉽게 리할 수 있도록 할 정이다.

마을회 의 기능과 성격을 설정하기 해 주민 공동체가 극 으로 참여하

으며, 마을회 의 층고 확보, 온돌설치, 태양  집 설치, 옥상에 지붕설치 등을 

극 으로 주장하여 계획에 반 되었다. 마을회 의 자립도를 높이기 해 수익

시설인 마을 카페를 운 할 정이며, 주민이 직  카페 바리스타로 활동하기 

하여 2014년 1월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 다.

[그림 21] 우: 마을회 과 어린이놀이터 (출처: 도 동 새동네 종합계획보고서, 서울시 재인용)

좌: 시공 인 마을회  경 (2014.08.20. 연구자 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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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환경

새동네 일 는 과거 개발제한구역이었으나 2009년 12월 새동네·안골 지구단

계획이 결정된 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6~8m 

폭의 가로 주변으로 2층 이하 박공지붕형태의 단독주택이 다수 분포하 으나, 지

구단 계획 결정 이후 3층 규모 평지붕형태의 상가주택이 입지하고 있다. 따라서 

재 단독ㆍ다가구, 다세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3층 이하의 층 주택과 상업시

설이 혼재되어있는 모습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구분 개소 구분 개소

단독주택 59 종교시설 1

제1종근생시설 12 노유자시설 1

제2종근생시설 26 정보없음 2

- 총합계 101

자료: 새동네·안골 지구단 계획 결정, 서울시 (2013)

[표 12] 새동네 건물 용도 황

구분 개소 구분 개소

1층 74 4층 1

2층 8 지하층 건축물 77

3층 18 총합계 101

[표 13] 새동네 건물 층수 황

  

[그림 22] 새동네 건물 용도 황 [그림 23] 새동네 건물 층수 황

1980년  신축된 건물이 약 70%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2010년 이후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상업시설이 들어오면서 신축건물이 증가하

다. 부분의 건물 구조가 벽돌구조(66%)이며, 철근콘크리트구조는 24%이다. 새동

네의 필지 소유 황을 보면 54%가 사유지, 국공유지가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교단체가 3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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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소 구분 개소

1980년 이 4 2000~2009 9

1980~1989 69 2010년 이후 17

1990~1999 2

총합계 101

자료: 새동네·안골 지구단 계획 결정, 서울시 (2013)

[표 14] 새동네 건물 노후도

  

구분 개소 구분 개소

일반목구조 1 일반철골구조 1

벽돌구조 67 철근콘크리트조 26

경량철골구조 1 정보없음 5

총합계 101

[표 15] 새동네 건물 구조

[그림 24] 새동네 건물 노후도 [그림 25] 새동네 건물 구조 

4) 경

새동네의 주택가는 2층 이하 박공지붕형태의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새

동네길에 인 해있는 주택은 최근 담장허물기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녹색주차

장을 설치하여 쾌 하고 깔끔한 경 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새동네를 동서로 가

로지르는 도 산 가는 길을 심으로 길의 서쪽 끝(도 산 방향)과 동쪽 끝(도

산역 방향)에 노 상이 몰려 있다. 새동네 내부에서는 이를 윗동네(서쪽끝)와 아랫

동네(동쪽끝)이라 부른다. 통행량이 많은 새동네길과 도 산 가는 길 주변에 근린

생활시설이 집되어 있다. 

[그림 26] 좌: 새동네 주택단지, 우: 녹색 주차장 사업 실시 (2014.08.20. 연구자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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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좌: 새동네의 윗동네 노 상, 우: 아랫동네 상 가  (2014.10.18. 연구자 촬 )

 

[그림 28]도 구 새동네 경 (서울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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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지 인문  환경

1)마을 명칭의 유래

상지인 새동네가 포함되어 있는 도 동은 도 산과 랑천 사이에 치하여 

로부터 경치가 좋고 살지 곳으로 불렸다. 이를 증명하듯 도 산 계곡을 즐겨 찾

았던 조 조를 기리기 한 도 서원이 있던 마을이라는 유래의 ‘서원말’, 세종

이 약수터의 물을 마시고 물과 풍 을 찬하 던 마을에서 유래한 ‘무수울’, 

리들의 숙소 던 ‘다락원’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련된 지명이 해지고 있

다37). 그러나 일제가 1914년 4월 우리나라의 부, 군, 을 없애고 합치면서 도 산 

아래에 치해 있던 다락원, 서원말, 무수울 등 마을을 합하여 도 리, 즉 도 이

라는 마을 이름으로 불렸다38).

과거 새동네 일 는 주변 마을의 논,밭이나 과수원으로 활용되던 곳이었으나, 

1980년  ‘도 산 공원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산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이주시

키기 한 정책이 추진 다. 산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통해 책을 엎어 놓은 모양의 박공지붕을 올린 단독 주택가가 조성되었으며, 거주

자 유입을 통해 만들어진 동네라는 ‘새터마을’이라는 명칭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동네’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림 29] 1978년 새동네 항공사진 

(자료: 이월드 http://map.vworld.kr) 

 [그림 30] 1989년 새동네 항공사진

37) 도 동 새동네 종합계획 보고서, 서울시 내부자료

38) 도 구청 홈페이지 (http://www.dob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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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새동네 인구  가구수 추이 

[그림 31] 새동네 연령별 인구수 

2)마을 주민 황

①인구수

새동네 주민은 남성 인구가 다소 많으며, 61세 이상 노령층39)의 비율이 22%이

다. 서울시의 61세 이상 노령층 비율이 15%40) 내외인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지의 노령층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구분 남자 여자 소계

0 ~ 20 27 27 54

21 ~ 40 64 57 121

41 ~ 60 71 67 138

61세 이상 44 46 90

합계 206 197 403

자료: 새동네·안골 지구단 계획 결정, 서울시 (2013)

[표 16] 새동네 연령별 인구수

 

②인구  가구 수 추이

인구수는 감소하 으나,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여 체 세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민의 수가 2002년 이후 감소한 반면 유입된 상업종사자 수는 증가하

여, 상지내 상업종사자들이 차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한 상지의 1인

가구수가 체 가구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로, 이는 고령층 1인가구수 증

가 뿐 아니라 최근 고시텔이 생겨, 혼자 거주하는 은 층 한 늘어났기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

  

구분 2002년 2009년 2012년

인구수 526 391 403

세 수 192 168 202

세 당 인구수 2.9 2.3 2.0

자료: 도 동 새동네 종합계획보고서, 서울시 (2013)

[표 17] 새동네 인구  가구수 추이

     

  

구분 비율(%) 구분 비율(%)

1인 가구 51 3인 가구 13

2인 가구 17 4인 가구 19

합계 100

자료: 도 동 새동네 종합계획보고서, 서울시 (2013)

[표 18] 가구별 구성원수

39) 일반 으로 노령층은 65세 이상의 비율로 측정하지만, 상지의 인구 통계 자료가 10세 기 으로 나와있

어, 61세 이상 인구수의 비율을 이용하 다.

40) 2010년 서울특별시 총조사인구 60세 이상 인구 비율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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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 공동체

새동네 마을 공동체는 주거환경 리사업구역 내에서 용되며, 주민공동시설을 

거 으로 하는 마을공동체는 구역의 경계가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구역에 따

라 주거환경 리사업구역을 상으로 하는‘주민 정 운 원회’와 마을단 의

‘새동네운 원회’로 운 된다.  마을 공동체는 새동네의 환경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한 활동을 계획하고 직  참여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살기 

좋은 새동네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운 된다.

   

운 조직 상구역 자격
원 구성

역할  기능
회원 임원

주민 정

운

원회

주거환경

리 

사업구역

건축물 

는 토지 

소유자

주민 정

체결자

총회에서

회원 

동의로

선출

·주거환경 리사업 구역 내 주

민들 간에 지켜야하는 주민 정 

체결  운

·건물 외 , 가로환경 정비 등 

마을 경 개선  유지 리를 

한 정 체결

새동네

운

원회

마을단

마을공동체 

로그램에 

심 있는 

마을 주민

이사회 

승인을

통해 입회

총회에서

회원 

동의로

선출

·주거환경 리사업 구역 내 주

민들 간에 지켜야하는 주민 

정 체결  운

·주민공동시설 신축 후 건물 

 수익사업 운 · 리

자료: 새동네·안골 지구단 계획 결정, 서울시 (2013)

[표 19] 마을 공동체 운  체계

3) 마을 공동체 활동 사항

마을 공동체 활동의 목 은 지역공동체 회복을 한 마을 주민의 공동체 활동

의 극 이 참여를 통하여 생활문화를 공유하고 유 감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고

자 하기 한 것이다. 한 마을공동체 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마을조성  유지 리가 가능하다.

새동네는 2012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여러 차례에 걸친 주

민설명회와 주민 워크 , 주민 강좌 등이 실시되었다.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씨앗뿌기리 강좌는 마을 만들기에 한 정보 달과 련 사례 소개를 통

해 주민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한 목 으로 실시되었다. 2012년부터 2013년까

지 꾸 히 진행된 주민 워크 은 마을 주민들 약 10여명과 문가, 서울시 공무

원, 도 구 공무원, 련 문가가 참가하 다. 주민 워크 에서 마을 사람들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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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마을의 이슈에 해 고민하고 별 활동을 하며 마을 만들기에 흥미를 높이기 

한 사항이 주를 이루었다. 

마을 의체에서 논의 인 사항이나 진행 내용, 결과는 새동네 네이버 블로그 

(http://cafe.naver.com/saedongne)에 공지를 하고 있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나, 재에는 잘 이용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재(2014년 8월)에

도 매주 주민회의가 진행 이며 매회 약 10명의 주민들이 모여 마을에 한 

안들을 함께 나 고 있다. 한 분기별 는 마을에 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 총회를 시행함으로서 주민 의체에 속하지 않은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 일자 추진 사항 내용

2012-08-20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착수 -

2012-09-05 씨앗 뿌리기 강좌 1차 오리엔테이션, 마을 문제  토론
2012-09-11 성미산마을, 서원마을 답사 주민 10명 참석

2012-09-12 씨앗 뿌리기 강좌 2차 사업개요 설명, 사례 소개
2012-09-19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설명회 사업개요, 주민참여 방안 설명

2012-09-20 씨앗 뿌리기 강좌 3차 은평 산새마을 답사
2012-09-26 씨앗 뿌리기 강좌 4차 테마 있는 사례 마을 소개

2012-10-04 씨앗 뿌리기 강좌 5차 주민교육 수료식
2012-10-18 1차 주민 설명회 주민 의체 구성 설명

2012-11-02 주민 의체 구성 규칙 만들기

2012-11-05 1단계: 주민워크  1차 진행방법 설명, 지역이슈 찾기
2012-11-12 1단계: 주민워크  2차 마을 문제 , 장  공유

2012-11-22 1단계: 주민워크  3차 주민 표선출, 새동네길 계획 논의
2012-11-29 1단계: 주민워크  4차 도 산가는길 개선방향, 이름 논의

2012-12-06 1단계: 주민워크  5차 블록별 주민 표 선출, 계획안 논의
2012-12-20 2차 주민 설명회 사업추진 방안, 주민 의체 소개

2013-01-03 2단계: 주민워크  1차 새동네 목표 이미지, 테마 찾기
2013-01-10 2단계: 주민워크  2차 새동네길 조성방안

2013-01-17 2단계: 주민워크  3차 도 산 가는길 조성방안

2013-01-24 2단계: 주민 워크  4차 주민공동시설 운  리 방안
2013-01-31 2단계: 주민 워크  5차 안 한 마을만들기(CPTED) 설명회

2013-02-05 2단계: 주민 워크  6차 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 논의
2013-02-20 주민 의체 만남 마을공동체사업(옥상텃밭) 논의

2012-02-28 2단계 워크  결과 발표회 결과 발표회  뒷풀이(주민 19명)
2013-03-09 새동네 주민총회 새동네 운 원회 구성

2013-03-21 새동네 운 원회 2차 회의 간 개선사업, 주민공동시설 논의
2013-03-24 새동네 운 원회 바비큐 티 분기별 1회 주민모임 정례화

2013-04-11 새동네 운 원회 5차 회의 -

자료: 새동네 네이버 블로그, 도 구 내부 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 

(새동네 사랑방: http://cafe.naver.com/saedongne)

[표 20] 주민 교육 시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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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1. 사업의 목   배경

기존의 면 철거 방식의 기성시가지 리 방식에서 최근 보 과 정비, 개량을 

통한 지속가능한 리 방식으로 환함에 따라 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

환경 리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官) 주도 심의 물리  재생에

서 주민주도의 물리 , 사회 , 경제  통합 재생을 한 방법으로, 지역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 상지에 맞는 마을 만들기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상지인 도 구 새동네의 경우 주거지와 등산로 상업지가 혼재되니 지역으로 

주거와 상업이 조화되는 마을을 만들고자 하며, 새동네 주요 가로 환경을 개선하

고 민간건축물 환경 개선을 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한 마을 공동

체 형성  활성하를 하여 주민 약과 공동체 사업안을 마련한다.

2. 사업의 추진 차

주민주도형 계획을 수립하기 해 총 6단계의 마을만들기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마을 공동체 형성을 한 계만들기와 마스터 랜 수립을 한 장

소만들기 에서 총 11회에 걸친 주민워크 을 진행하 다. 주민 워크 은 2012

년 11월, 12월에 걸쳐 1차 워크 을 실시하 으며, 2013년 1월, 2월에 걸쳐 2차 워

크 을 진행하 다. 1단계 워크 에서는 새동네의 과제찾기, 새동네 과제의 우선

순  선정, 새동네길과 도 산 가는길 개선방향, 주민공동시설 개선방향에 해 

논의하 다. 2단계 워크 에서는 1단계 워크 에서 언 된 개선방향을 상세화 하

는 과정으로, 새동네의 목표이미지 설정, 가로 환경 개선 내용을 반 하여 마을의 

마스터 랜에 주민의 의견을 포함하 다. 마을 만들기 단계에서 주민, 지역활동가, 

행정 공무원, 문가가 함께 참여했으며, 원활한 소통을 하여 온라인 카페41)와 

새동네 소식지 등을 만들어 배포하 다.

41) 새동네 사랑방,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saedon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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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새동네 마을만들기 시나리오 (자료: 도 동 새동네 종합계획보고서, 서울시, 2013)

[그림 34] 새동네 마스터 랜 (자료: 도 동 새동네 종합계획보고서, 서울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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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추진 실

2012-03-07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희망지역 조사(서울시)

2012-03-14 희망지역 제출 (도 동 새동네)

2012-03-21 상지 선정계획 시달(서울시)

2012-03-30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울시 제출

2012-04-30 주민의견조사 분석표  사업설명서 서울시 제출

2012-05-03 자치구 제안서 평가(서울시) 

2012-05-10 평가결과 상후보지로 선정

2012-05-14 주민의견 조사결과 서울시 제출(동의율 62.9%)

2012-07-06 용역발주(서울시) 

2012-07-27 입찰 제안서 등록

2012-08-02 제안서평가  1차 상자선정

2012-08-17 용역계약 (용역사:㈜하우드+(주)도시건축집단 아름)

2012-08-20 사업계획 용역추진 (~2013.06.15.)

2012-09-11 성미산마을, 서원마을 답사 (주민 10명 참석)

2012-09-12 서울시 착수보고  MP임명

2012-09 ~ 2012-10 씨앗뿌리기 강좌 추진  수료(5회)

2012-09-12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민설명회(서울시주 )- 주민30여명 참석

2012-09-20 은평구 산새마을 답사 (주민 10명)

2012-10-15 새동네 마을 사랑방 공간 확보(구 녹지 소)

2012-10-18 제1차 주민설명회(주민 약 40명)

2012-10-30 주민 의체 구축 

2012-11-02 주민 의체 주민 상견례  친목모임

2012-11 ~ 2012-12 1단계 주민 워크  5회

2013-01 ~ 2013-02 2단계 주민 워크  6회

2013-03-09 새동네 주민운 원회 구성  정례회의 (지속 추진 )

2013-04-26 주민 열람공고  유 부서 의견청취 (~2013-05-09)

2013-07-10 서울시 도시건축공동 원회 심의통과(서울시고시 245호, 2013.08.01)

2013-07-25 지 화사업에 따른 추진회의(1차) (한 ,통신사 4개사, 주민, 구,시)

2013-08 ~ 2013-11 실시설계 완료

2013-12 공공시설 정비공사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발주.착공

2013-12-29 새동네 동조합 창립총회 (설립목  : 새동네 마을회  운 )

2014-01 마을회  내 카페운 을 한 주민 바리스타 교육 진행

2014-01-29 한  지 화사업 승인 

2014-02-19 지 화사업에 따른 추진회의(2차) (한 ,통신사 5개사, 주민, 구,시)

2014-04-10 지 화사업에 따른 추진회의(3차) (한 ,통신사 5개사, 주민, 구)

자료: 도 구 홈페이지, 새동네 사랑방 네이버 카페 (연구자 재구성)

[표 21] 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추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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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동네 주민참여형 빗물마을 시범사업

1. 사업의 목   배경

도 구 새동네는 2012년부터 진행되어온 주민 주도형 재생사업인 ‘주거환경

리사업’과 연계하여, 빗물 순환도시 시범 모델을 제시하기 하여 시범마을을 조

성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시 역에 소규모로 분산 설치되던 빗물 리시설의 집약

을 통하여 홍보 효과를 확 하고 유출 감 효과를 극 화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

하게 되었다. 

새동네 사업추진과정에서는 주민워크  과정에서 주민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단한 여러 과제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기존에 지원 

사업이 있는 것들은 련 부서와 사 의하여 연계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

비의 효율  활용과 다방면에 걸친 종합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 다.

 

2. 빗물마을 시범 사업 주요내용

새동네 주거환경 리사업 구역 내 개별건축 시 자연지반 보존, 옥상녹화, 벽면 

녹화, 수도  빗물이용시설, 신재생에 지, 녹색주차장, 생태면 률 등을 극 

권장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 지 감, 우수유출 감을 한 친환경 생태마

을로 계획하고 있다.

기존 기반시설에 추가되는 빗물 리 시설은 보도 시설  도로 정비 시 투수 

포장, 신설되는 마을회 의 옥상녹화(2014년 12월 완공 정) 등이 계획되어 있다. 

신규 빗물 리시설로는 침투형 빗물받이, 유공  설치, 놀이터 지하 침투형 류

조 시범설치, 가정용 빗물이용시설 보 , 자치구 사업비 확보 시 추가 보조사업 

연계 추진 등이 정되어 있다.

2013년 빗물마을로 선정된 이후, 재까지 공공분야의 사업인 투수성포장이 

80% 이상 완료되었으며, 마을회  공도 80%이상 완료되어 옥상 녹화 공사와 우

수 장탱크가 곧 설치될 정이다. 그 외에 개인 인 빗물 리 방안으로 빗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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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서울형 항42), 가정용 빗물이용시설)이 도입될 정이다. 우수 련 지원사

업은 서울시 물 리 정책과를 심으로 이루어지며, 기타 세부 사업은 서울시와 

도 구의 여러 부처에 걸쳐 이루어진다.

구분 추진 상(사업명칭)  내용 담당 부처

기존 기반

시설 활용

새동네길

개선사업

도로정비사업

보차혼용도로 정비(투수블록)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침수형 빗물받이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공원조성사업
공지→시설형 공원조성 서울시

물 리정책과인가든  우수침투정

선지 화 

 가로등 설치

선지 화 도 구
도로과, 건축과가로등 설치

마을지도  안내표지  설치
도 구
건설 리과

도 산 가는길

개선사업

도로정비사업

보차혼용도로 정비(투수블록)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침투형 빗물받이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CCTV  

가로등 설치

CCTV설치 도 구
도시계획과가로등 설치

마을지도  안내표지  설치
도 구
건설 리과

주민 공동시설 

조성 사업

CCTV  

가로등 설치

CCTV설치 도 구
도시계획과가로등 설치

빗물 장탱크 

설치 지원
우수 장고 설치

서울시 
물 리 정책과

옥상녹화 지원 옥상 텃밭 조성 서울시 조경과

신규 시설 

 사업

빗물받이 침투형 빗물받이, 유공  설치 지원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녹색주차장 주차면 70% 이상 녹색주차장일 경우 용 율 인센티
서울시
주차계획과

침투 류조 놀이터 지하 침투형 류조 시범 설치
서울시 
물 리정책과

빗물 통 서울형 항(가정용 빗물이용시설) 보

보조 자치구 사업비 확보시, 추가 보조사업 연계 추진

자료: 새동네 주거환경 리사업 구역  계획 결정, 서울시(2013) 

     도 구 새동네 빗물마을 시범조성 추진계획, 서울시(2013), 연구자 재구성

[표 22] 련 사업 주요내용

42) 항(참항, 촘항)은 제주도에서 식수를 구하기 해 사용한 생활문화유산  

하나이다. 여자들이 머리에 댕기를 땋듯이 새(띠)를 땋아 나무에 매달아 둔 것

이 ‘’이며, 이 으로 빗물을 모으는 항아리를 ‘항’이라고 불 다. 빗

물이 나무 기를 타고 내려와 을 거쳐 항아리에 모아졌기 때문에 자연여과를 

통한 깨끗한 식수를 얻을 수 있었다. 

(자료: 제주여인들은 안뒤에 왜 들어갔을까 http://blog.ohmynews.com/rufd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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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시설 빗물 리시설43) 설치비 지원

서울시는 2013년부터 공공시설에 빗물 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 을 지원해 

왔으나, 민간시설의 경우 보조 을 지 하지 않았다44). 서울시는 2014년 2월「서

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향개발 기본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함으로서, 2014

년 9월 25일부터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시설 한 빗물 리시설 설치 시에도 지

원 을 제공한다. 

2014년 11월 6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조례 

시행규칙」 제 27조에 의하면 지붕면  1,000㎡ 미만인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 

는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 공동주택, 학교, 자치구  서울

시 투자  출연기 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타 공익성, 교육용, 홍보 

 시용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단될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  지원 상에 해당된다.

빗물 리시설 설치 의무 상  권고 상을 제외한 소규모 민간사업 부지에 빗

물 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며, 최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 기존 학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에 빗물 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도 투수성 포장은 설치비의 50%, 그 외 빗물 리시설은 설치비의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  지원 상 보조  지원 액

신축, 기존 건축물
지붕면  1,000㎡ 미만인 소규모 건물에 한하여, 

빗물이용시설45)의 기  설치비 90% 이하

기존의 공동주택, 학교 설치비의 최  2천만원까지 설치비의 90% 이하

자치구  서울시 투자· 출연기 설치비의 50% 이하

공익성, 교육용, 홍보  시 목 설치비의 일부 는 액

투수성 포장 설치비의 50% 

자료: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조례 시행규칙 제 27조 (연구자 재구성)

[표 23] 빗물 리시설 설치 보조  지원 상  액

43) 빗물이용시설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빗물 리시설

은 빗물의 직 인 유출을 억제하기 하여 인 으로 빗물을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빗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을 일컫는다. 빗물 리시설 내에는 침투시설(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 치, 투수성 포장 등)과 

류시설(쇄석공극(碎石空隙) 류시설, 운동장 류, 공원 류, 주차장 류, 단지내 류, 건축물 류 등)이 

해당된다.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 참조)

44) 단, 민간 소형주택용 빗물 장탱크 설치를 한 보조 은 서울에서 2007년부터 약 90% 지원

45)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이란 시설용량 2세제곱미터 이하의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물의 재

이용 진  지원에 한 조례 시행규칙 제 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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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  ·  사업

옥상녹화  텃밭의 경우 별도의 토지보상비 없이 건물 옥상에 녹지  조성  

텃밭 조성을 할 수 있으므로 시( ) 산 약의 효과가 있다. 한 홍수 방, 생물

서식 공간 확보, 도시열섬 상 완화, 냉난방에 지비용 감, 기질 개선, 도시미

 향상  도시 농업을 확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상지에서 2013년에 실시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진행 에 2013년 1월 3일부

터 10일까지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의 다수가 옥상의 화단과 

텃밭 활용에 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변에 음식 이 많은 마을의 특

성과 연계하여 지역 내 순환이 가능한 계를 구상하 다. 주민들 다수가 옥상 

녹화를 통한 빗물 유출 감 효과보다는 텃밭 활용에 심이 높았으나, 옥상 텃밭

에 한 심이 추후 추가 인 옥상 녹화 확 를 통해 빗물 리에도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구분 세부내용

목표물량 공공  민간건물 900개소

사업기간 2002년 ~ 2020년

지원 상
2011.12.31. 이  공되고, 녹화 가능 면 이 65㎡ 이상인 민간 건물

*건축법에 의한 의무조경면 은 지원 상에서 제외

선정기

구조안 성, 개방성, 이용성 등 장조사 결과가 양호한 건물

옥상녹화  텃밭조성이 필요하고 효과가 큰 건물

공공성이 높은 다  이용 건물(복지시설, 주민센터, 병원등)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물(학교, 어린이집, 문화센터 등)

생태네트워크 연결을 하여 인  건물과 함께 사업을 신청한 건물 등

지원내용

공공건물: 총사업비의 30~100% 지원 (총사업비=구조안 진단비+설계비+공사비)

: 시, 학교건물 100%, 구건물 30~70% 이하 지원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기 )

 기타건물 50% 이하 지원

지원 액

구조안 진단  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 (1개소당 최  1억원)

-경량형(토심 20cm 이하): 화류 주의 식재 → 90천원/㎡

-혼합형· 량형: 토심 20cm 이상, 화+교· 목 식재 → 108천원/㎡

지원 차

신청서 수  장조사(구) → 상지선정(시) → 구조안 진단(구)→ 설계(건축

주) → 서울시 설계심의(시) → 조경공사(건축주) → 공확인 후 보조  지 (시)

* 매년 상반기 사업신청을 받아 상지 선정

기타
시 건물을 제외한 공공건물의 경우 자체부담액 (구건물 30~70%, 기타기  50% 

이상)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한 수 지원 상지로 최종 확정

담당부서 서울시 푸른도시국 조경과

자료: 14‘년 옥상녹화 텃밭 조성사업계획, 서울시 (2014), 연구자 재구성

[표 24] 옥상녹화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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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형 빗물 장탱크 설치비 지원

2006년부터 서울시에서는 빗물 장탱크 보 을 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을 실시하고 있다. 보조 상이 되는 빗물 장탱크는 0.2~2톤까지 장할 수 있는 

용탱크로 기 설치비용의 약 90%를 지원한다.

  

구분 세부내용 비고

사업명칭 서울시 빗물 리시설 확충사업

상지역 서울시 역

보조 상 소형빗물 장탱크 200ℓ~2,000ℓ(2㎥) 
용량에 따

라 지원  

상이

지원 액 기 공사비의 90%이내 (10%는 신청인 부담)

지원 차

<설치 >

지원 신청서, 계획서를 설치  30일이내 구청에 제출→구청에서 검

토의견서 제출→15일이내 서울시에서 지원여부 결정통보

<설치후>

설치완료신고서(설치 후사진, 비용산출 내역서 등)를 설치 후 39일 

이내 구청에 제출→15일 이내 서울시 제출→15일 이내 결과통보 

극  

이용

서약서

추가

담당부서 서울시 물 리정책과

자료: 2014 소형 빗물 장탱크 설치비 지원  설치방법안내, 서울시 (2014), 연구자 재구성

[표 25] 빗물 장탱크 지원사업 개요

빗물 장탱크 지원비용은 매년 자재, 노임, 운임비 등의 비용 증감에 따라 기

공사비를 산정한다. 기 공사비는 PVC배  직경 40mm, 길이 4m 기 이며 펌  

설치 시에는 사업비에 추가 으로 기공사비 포함 450,000원이 소요된다. 

  

규격 단 2012년 기 공사비 2013년 기 공사비 2014년 기 공사비

0.2㎥ 1,190,000 1,224,000 1,242,000

0.4㎥ 1,290,000 1,328,000 1,348,000

0.6㎥ 1,390,000 1,422,000 1,444,000

1.0㎥ 1,630,000 1,521,000 1,543,000

2.0㎥ 1,749,000 1,672,000 1,727,000

자료: 2014 소형 빗물 장탱크 설치비 지원  설치방법안내, 서울시 (2014), 연구자 재구성

[표 26] 빗물 장탱크 기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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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색 주차장 지원사업

녹색 주차장 지원 사업은 주차공간의 확보를 하여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설치하여 골목의 폭을 확보하기 해 시행된다. 이를 통하여 화단과 출

입문을 정비하여 공간의 개방성과 활용성, 심미성을 확 를 기 할 수 있다. 담장 

철거로 인한 안 성에 한 우려를 해소하기 하여 CCTV 설치 등을 지원하여 

안 성을 확보한다. 총 주차면수의 70% 이상을 녹색 주차장으로 시공할 경우 지

구단 계획에서 정한 용 률 인센티 를 받을 수 있다.

  

구분 세부내용

지원 상

-단독, 다가구, 다세 , 연립 등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주택

 (뉴타운, 주택재개발·재건축지역 등 가까운 장래에 신축 확정 주택 제외)

-법정주차장 외에 추가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주택

 (반걸침 주차면은 폭 1.8m까지 가능)

-1994년 이  건립 아 트

지원기

-단독주택: 주차장 1면 800만원, 2면 950만원, 3면부터 면당 100만원 추가, 

 최  10면 2,750만원 지원

-아 트: 총 공사비 50% 이내, 1면당 최  70만원, 아 트당 최  5,000만원

-생활도로: 담장허물기 참여가옥 50% 이상인 골목길

-공사 후 5년간 주차장 용도유지 의무 (미 이행시 비용환수)

지원방법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이 아닌 구에서 선정한 업체가 공사 행

지원시설
-설치시설: 주차장, 녹지공간(화단), CCTV형 무인자가방범시스템

-마감공사: 담장 단면 마감기둥 설치, 노출외벽 도색, 식재 등

담당부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자료: 2014년 그린 킹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2014), 연구자 재구성

[표 27] 녹색 주차장 지원 사업

  

포장종류 투수면 특성 용부분

식생형

포장

식생포장

메시 92%
식생에 한 지속 인

리요구

왕래 은곳

격자형 라스틱 85%

보행로
장

주차장

링형 라스틱 90%

스페이스

페이빙

스페이스페이빙

(Space Paving)
14~30%

스페이스에 의한 

간격확보

공형

블록
홈석페이빙 9~23%

포장재 조합 변경가능

일반포장재 사용가능

투수성

포장

블록형 투수블록, 황토블록 - 을 통한 틈새 투수

포설형 투수콘, 투수아스팔트 10¯
공극 막힘 발생,

지속 인 리 필요

보행로
도로,주차장

자료: 도 동 새동네 종합계획 보고서, 서울시 (2013), 연구자 재구성

[표 28] 녹색주차장 포장 종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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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순환 효과 분석  인 라 구축 기술개발 연구

서울시 내 효자배수분고, 마곡지구, 도 구 새동네를 상으로 물환경의 체계  

리를 한 빗물 리시설의 모니터링  효과 검증, 환경  비용을 고려한 물순

환 시설 도입 후의 편익비용 분석을 한 연구 용역이 진행 이다. 이를 통하여 

실제 강우, 침투, 증발, 유출 등 수문 상을 검증하고 환경  효과를 정량화 할 것

으로 상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 학교, 공주 학교에서 공동으로 진행 

이며, 본 연구를 통해 빗물이용시설의 설계, 시공, 유지 리 지침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분 세부내용

사업내용

-빗물 리시설 모니터링  효과검증, 편익비용 자료수집  분석

 (모니터링 상시설: 침투형 빗물시설, 침투배수로, 생태 류형 배수로,

  블루루 , 투수성 포장)

-물순환 인 라 구축 기술 개발  지침서 작성

사업범 효자배수분구, 마곡지구, 도 구 새동네 빗물 리 시설

사업기간 2014년 5월 1일 ~ 2015년 10월 31일

소요 산 2014년 250백만원

추진 황

2013.07.25. 물순환 회복 추진성과  향후계획 시장보고

2013.08.19. 학술용역 추진계획방침 (시 심의 9/25)

2013.10.07.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2014.02-   계약심사  발주

담당부서 서울시 물 리정책과

자료: 물순환효과 분석  인 라구축, 서울시(2014), 

     물순환효과 분석  인 라 구축기술 개발 연구 착수 보고회(2014), 연구자 재구성

[표 29]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  지원 상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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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빗물 리에 한 인식  태도

1  빗물 리 인식  태도 조사·분석

1. 설문조사  인터뷰 개요

사례연구를 통한 빗물 리 활성화 요소와 이론연구를 통한 주민참여 향요소

를 질문 항목에 포함하여 구성한 후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설문의 

결과는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교차분석 등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실시

한다. 본 설문조사  인터뷰의 목 은 재 진행 인 빗물마을 사업과 주민인식 

간의 차이를 알아내기 한 것으로, 상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 한 

신뢰도, 인지도, 참여도, 원하는 사업의 방향, 우려요소 등에 해 조사하 다. 이

를 바탕으로 주민참여형 빗물마을 만들기 사업의 실효성을 확 하기 한 방안을 

도출한다. 

1) 설문  인터뷰 항목 선정

설문  인터뷰의 질문은 크게 빗물 리 활성화 요소와 주민참여 향요소로 

나 어 사례조사와 이론연구를 통해 련된 향 인자를 바탕으로 질문항목을 선

정하 다. 도출된 빗물 리 활성화 요소는 빗물 리에 한 효과  리 홍보, 

물 리 문과와의 연계, 정부의 정책  보조 , 주민교육, 마을 이벤트, 련 커

뮤니티 형성, 총 6개 인자이다. 주민참여 향요소에서는, 사회  자본 이론을 통

해 신뢰, 참여, 공동체 의식을 도출하 으며, 인터뷰를 통한 사 조사로 경제성과 

교육을 추가 으로 설정하 다.

이를 종합하여 구체 으로 설문조사  인터뷰에 이용될 질문 항목을 구성하

다. 기존 마을만들기 참여 여부, 빗물 리의 인식 정도, 희망하는 정부  지자체

의 빗물 리 확  방안, 빗물 리 심 증  방안, 빗물 리를 통한 기 효과, 빗

물 이용 시 걱정 요소, 빗물 리 참여 의사, 교육 참여 의지, 총 8개의 카테고리로 

나 어진다. 세부 카테고리는 [표30]에서 나타내었으며, 주로 리커드 5  척도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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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질문 배열 방식은 깔때기식 배열방법(Funnel Sequence)을 이용하여 일반

이고 범 한 질문을 선행한 후 차 특정 이고 구체 인 질문을 제시하 다. 

이는 응답자로 하여  끝까지 응답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동기유발을 할 수 있다

는 장 이 있다46).

[그림 35] 질문 항목 도출

46) 최종후, 새 ,  설문조사 처음에서 끝까지 (서울: 자유아카데미, 2005),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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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소분류

기존 마을만들기 

참여 경험(5)

마을만들기 인식정도

5  척도

마을만들기 참여정도

마을사업의 주민참여 상효과
마을만들기 참여의사

빗물 마을 인식 여부

빗물 리 인지정도(5)

빗물 이용 경험 유/무

빗물 이용 목 농사,화단,화장실용수,세차

정보 습득 경로
미디어, 주민교육, 서 , 
인터넷, 주변인

빗물 리 필요성 5  척도

빗물 리 방법
빗물 통, 잔디주차장, 옥상
녹화, 투수포장, 도랑, 인가
든, 빗물홈통, 류연못

정부  지자체의

빗물 리 확  방안(6)

방법  필요성 교육

5  척도

미디어를 통한 홍보

빗물 련 정책 수립

련 이벤트  행사
보조  지원

설비의 효율성 확  연구

새동네 주민 상

심 증  방안(7)

주민 상 교육

5  척도

빗물마을 표 공간 조성
마을 내 모임 운

마을 이벤트  행사 주최
가구마다 빗물 통 설치

인가든을 통한 마을 경  개선

수도세 감 효과 홍보

빗물마을 기  요소(7)

마을 이미지 향상

5  척도

수도세 감
마을 고동체 활성화

집값 상승
홍수  침수 비

환경 교육 효과
상품 활용

빗물 리 참여 의사(7)

빗물 통 설치

5  척도

빗물 통 만들기
빗물을 이용한 텃밭, 화단 조성

잔디 주차장 조성
주말농장에 빗물 이용

옥상 녹화
주민 커뮤니티 참여

빗물 이용 시 

걱정 요소(9)

빗물의 수질

5  척도

빗물의 색깔 (탁도, 이물질)

악취 발생

해충 발생
산성비의 이미지

빗물 리 시설의 효율성
빗물 리 시설의 설치비용

빗물 리 시설의 유지비용
빗물 리 시설의 리 어려움

교육 참여 의사(1) 추후 교육 참여 의사 5  척도

[표 30] 설문조사 세부 항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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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조사

본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기에 앞서 2014년 8월 25일 장조사, 9월 30일 

사  조사를 실시하 다. 2014년 8월 25일 장조사에서 일반 마을 주민들은 ‘빗

물 마을’선정에 한 내용을 부분 모르고 있었으며, 마을 의체에 활동하는 

주민의 경우에만 빗물 마을로 선정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 주민과 마

찬가지로 빗물마을의 필요성과 역할, 효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한 

것을 모르고 있거나, 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추후 련 교육 참여에 

한 의지는 높은 편이 으며, 빗물 통 설치 등에서는 경제 인 효과가 있다

면 설치하고 싶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질문 문항에 ‘경제’와 

‘교육’에 한 요소를 보완하 다. 그 밖에 정보 습득 경로에 ‘마을 신문’을 

추가하 으며, 리방법 종류에 한 이해를 돕기 하여 사진자료를 추가하 다.

3)표본추출

표본은 도 동 280번지 일  새동네 주민과 상업종사자, 노 상업자를 무작 로 

추출하여 인터뷰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단, 지역의 특성을 반 하기 하여, 

주민 에서도 마을만들기 참여 경험 유무, 상업종사자 에서도 마을만들기 찬반 

의견을 고려하여 상자를 선정하 으며, 남녀의 비율을 맞추어 설문조사를 실시

하 다.

4) 인터뷰  설문조사

2014년 8, 9월 장 조사  사 조사를 제외하고, 10월과 11월에 여섯 차례의 

설문조사  인터뷰를 실시하 다. 모든 설문조사와 인터뷰에 연구자가 참여하

으며, 연구자 외에 1명~2명의 보조 조사원이 동행하 다. 설문조사는 응답자 자기 

기입 방식(Self administrated survey)을 주로 실시하 으나, 응답자의 연령이 높은 

경우 조사원이 기입하 다. 설문조사의 응답시간은 10분 이내로 소요되었으나 추

가 인 질문과 인터뷰를 실시할 경우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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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별 연 직업 거주 간 고

주민

주민1 (여, 40 ) 여 40 업주 5 ~10 마 만들  

주민2 (여, 50 ) 여 50 업주 1 ~5

주민3 (남, 70 ) 남 70 + 직 10 ~15

주민4 (남, 70 ) 남 70 + 직 10 ~15 마 만들  참여

주민5 (여, 40 ) 여 40 업주 1 ~5

주민6 (남, 70 ) 남 70 + 직 10 ~15

주민7 (남, 80 ) 남 70 + 단순 직 10 ~15

주민8 (남, 60 ) 남 60 단순 직 1 ~5

주민9 (여, 50 ) 여 50 직 10 ~15

주민10 (여, 10 ) 여 10 학생 1 ~5

주민11 (남, 40 ) 남 40 사원 5 ~10

주민12 (남, 50 ) 남 50 업 20 ~ 마 만들  사 장

주민13 (여, 60 ) 여 60 업주 5 ~10

주민14 (여, 40 ) 여 40 업주 5 ~10 마 만들  참여

주민15 (여, 20 ) 여 20 사원 20 ~

주민16 (여, 20 ) 여 20 학생 ~ 1 고시원 거주

주민17 (남, 60 ) 남 60 직 5 ~10

주민18 (남, 30 ) 남 30 사원 1 ~5

주민19 (남, 60 ) 남 60 직 5 ~10

주민20 (남, 60 ) 남 60 직 5 ~10

상업

사

상업 사 1 (여, 50 ) 여 50 업 ~ 1

상업 사 2 (여, 50 ) 여 60 업 1 ~5

상업 사 3 (남, 30 ) 남 30 업 ~ 1

상업 사 4 (여, 50 ) 여 50 업 ~ 1

상업 사 5 (남, 60 ) 남 60 업 1 ~5 마 만들  

상업 사 6 (여, 60 ) 여 60 업 1 ~5 마 만들  

상업 사 7 (남, 60 ) 남 60 타 1 ~5 상

상업 사 8 (남, 60 ) 남 60 타 1 ~5 상

상업 사 9 (여, 40 ) 여 40 업 1 ~5

상업 사 10 (여, 50 ) 여 50 업 ~ 1

답 량1 (여, 50 )

답 량2 (남, 60 )

계 체 답 : 32

[표 31] 인터뷰 상자 

5) 결과분석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21.0 통계 패키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①빈도분석을 통해 표본의 인구통계학  일반 특성을 분석한다. ②요

인분석을 통해 변수들의 내재된 상 계를 분석하며,  통계  타당성을 하여 

크론바흐 알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여 문항들의 신뢰도(내  일치도)를 

측정한다. ③주민, 상인 간의 응답특성, 거주기간에 따른 응답특성 등을 악하기 

하여 교차 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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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본 조사는 새동네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상업종사자를 상으로 연구 상자의 

빗물  빗물 리에 한 인식  태도를 알아보기 하여 실시하 다. 설문  

인터뷰 조사는 사 조사를 포함하여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 으며, 설문항목을 

바탕으로 추가 인 답을 유도하는 반구조형 인터뷰 방식을 실시하 다. 총 응답

자 수는 설문과 인터뷰 복 응답자를 포함하여 총 50명이며, 그  인터뷰 조사

에 30명, 설문조사에 50명이 참여하 으나, 설문지의 불량 응답 4부를 제외한 46

부를 설문분석에 이용하 다. 상지는 168세 , 391명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10%

이상의 표본수를 확보했다.  

빈도분석을 통해 성별, 연령, 직업, 교육수 , 거주형태, 거주기간, 월소득에 

한 인구통계학  항목을 분석하 다. 성별은 남 23명(50%), 여 23명(50%)으로 남녀 

동등한 비율이며. 연령 는 50 (32.6%), 60 (26.1%), 20 (15.2%), 40 (8.7%)과 70

(8.7%), 30 (6.5%)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 은 부분이 고졸(54.3%)이었으며, 

거주지의 유형태는 다수가 자가소유(41.3%) 다.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23 50

직업

업주부 6 13

여자 23 50 자 업 16 34.8

연령

10 1 2.2 회사원 6 13

20 7 15.2 학생 4 8.7

30 3 6.5 문직 7 15.2

40 4 8.7 단순노무직 2 4.3

50 15 32.6 무직 8 10.9

60 12 26.1

거주형태

자가 19 41.3

70 + 4 8.7 세 4 8.7

교육수

졸 4 8.7 월세 6 13.0

고졸 25 54.3 기타 12 26.1

졸 17 37 무응답 5 10.9

거주기간

1년미만 10 21.7

월소득

~100만 5 10.9

1년~5년 15 32.6 100~200 16 34.8

5년~10년 1 30.4 200~300 11 23.9

10년~15년 6 13 300만~ 4 8.7

20년+ 1 2.2 무응답 10 21.7

[표 32]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68

3. 타당성 분석  신뢰도 분석

연구모형을 검증함에 있어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잘 측정하 는지

를 확인하고자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요인의 추출방식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 고, 요인 회 은 직각회 방식인 배

리맥스 회 (varimax) 방식으로 실행하 다. 사 결과 질 항목   크

α값  약 0.6 상  내  치도에  다고 볼 수 다.

질문 항목
성분 회 된 성분 행렬 크론바흐

α1 1 2 3 1 2 3 1 2 1 2 3

교육 .806

0.725

미디어 .730

설비효율성 .643

정책 .640

보조 .610

이벤트 .515

수도세 감 .892 .118 -.181

0.658

이벤트 .717 -.276 .348

모임운 .567 .285 .258

빗물 통 .045 .927 .033

인가든 .054 .726 .269

표공간 -.016 .088 .912

주민교육 .274 .320 .612

상품 .861 .046 -.079

0.574

집값 .793 .118 .198

수도세 .709 -.422 .249

홍수 비 .123 .828 .164

마을이미지 .103 -.682 .316

공동체 .195 -.112 .822

환경교육 -.069 .571 .590

잔디주차장 .888 -.026

0.843

옥상녹화 .815 .257

주말농장 .699 .345

커뮤니티 .665 .321

인가든 .495 .387

배럴만들기 .213 .893

배럴설치 .193 .888

시설유지 .875 .052 -.108

0.657

시설 리 .857 .041 -.030

시설설치 .814 -.236 .151

시설효율 .644 -.017 .022

악취 .100 .911 -.085

색깔 -.276 .861 .022

수질 -.260 .652 .367

해충 .372 .645 .241

산성비 .039 .117 .969

[표 33] 설문조사 요인분석  내  유의성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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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드 척도를 이용한 문항의 경우 부정 인 응답(필요없다, 심없다, 잘모르

겠다)에 해당하는 응답을 0, 정 인 응답(필요하다, 심있다)에 항하는 질문

을 1로 변환하여 빈도 문석을 실시하 다. 

분류 분류 빈도 백분율

정부  지자체의

빗물 리 확  방안(6)

방법  필요성 교육 15 75.0

미디어를 통한 홍보 18 90.0

빗물 련 정책 수립 11 65.0

련 이벤트  행사 11 55.0

보조  지원 16 80.0

설비의 효율성 확  연구 11 55.0

새동네 주민 상

심 증  방안(7)

주민 상 교육 16 80.0

빗물마을 표 공간 조성 17 85.0

마을 내 모임 운 9 45.0

마을 이벤트  행사 주최 15 75.0

가구마다 빗물 통 설치 11 55.0

인가든을 통한 마을 경  개선 16 80.0

수도세 감 효과 홍보 13 70.0

빗물마을 기  요소(7)

마을 이미지 향상 17 85.0

수도세 감 14 70.0

마을 공동체 활성화 13 65.0

집값 상승 6 30.0

홍수  침수 비 15 75.0

환경 교육 효과 12 75.0

상품 활용 10 50.0

빗물 리 참여 의사(7)

빗물 통 설치 13 65.0

빗물 통 만들기 12 60.0

빗물을 이용한 텃밭, 화단 조성 13 65.0

잔디 주차장 조성 3 15.0

주말농장에 빗물 이용 10 50.0

옥상 녹화 3 15.0

주민 커뮤니티 참여 9 45.0

빗물 이용 시 

걱정 요소(9)

빗물의 수질 12 60.0

빗물의 색깔 (탁도, 이물질) 9 45.0

악취 발생 8 40.0

해충 발생 11 55.0

산성비의 이미지 18 90.0

빗물 리 시설의 효율성 4 20.0

빗물 리 시설의 설치비용 11 55.0

빗물 리 시설의 유지비용 7 35.0

빗물 리 시설의 리 어려움 11 55.0

교육 참여 의사(1) 추후 교육 참여 의사 12 60.0

[표 34] 리커드 척도 문항의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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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문자료 결과

1)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에 한 인지도  참여도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에 한 인지도의 경우 주민의 46.5%, 상인은 38.9%가 마

을 만들기 사업에 해 알고 있고 있는 편이었다. 그러나 참여도의 경우 주민 응

답자의 20% 정도가 사업에 참여한 반면 상인은 마을 만들기에 참여한 비율이 0%

로 나타났다. 추가 으로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 인지도를 거주기간에 따라 교차분

석을 해보았을 때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사업 인지도가 50% 이상으로 나타

났으며,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거주자인 경우 인지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기존 마을 만들기 사업 인지도 [그림 37] 기존 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도

   

구분 유형 모름 잘모름 보통 알고있음 잘알고있음 체

구성원

특성

주민

(빈도)

4 8 3 12 1 28

14.35% 28.6% 10.7% 42.9% 3.6% 100%

상인

(빈도)

1 8 2 6 1 18

5.6% 44.4% 11.1% 33.3% 5.6% 100%

거주기간

1년미만
0 5 1 3 1 10

0.0% 50.0% 10.0% 30.0% 10.0% 100%

1년~5년
3 6 3 3 0 15

20.0% 40.0% 20.0% 20.0% 0.0% 100%

5년~10년
2 3 1 7 1 14

14.3% 21.4% 7.1% 50.0% 7.1% 100%

10년~15년
0 1 0 5 0 6

0.0% 16.7% 0.0% 83.3% 0.0% 100%

20년이상
0 1 0 0 0 1

0.0% 100% 0.0% 0.0% 0.0% 100%

체
응답 5 16 5 18 2 46

빈도 10.9% 34.8% 10.9% 39.1% 4.3% 100%

[표 35] 구성원 특성과 거주기간에 따른 기존 마을 만들기 사업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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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참여안함 거의참여안함 보통이다 극참여 매우 극참여 체

구성원

특성

주민

(빈도)

13 9 1 4 1 28

46.4% 32.1% 3.6% 14.3% 3.6% 100%

상인

(빈도)

17 1 0 0 0 18

94.4% 5.6% 0.0% 0.0% 0.0% 100%

거주기간

1년미만
9 1 0 0 0 10

86.7% 10.0% 0.0% 0.0% 0.0% 100%

1년~5년
13 1 1 0 0 15

86.7% 6.7% 6.7% 0.0% 0.0% 100%

5년~10년
4 7 0 3 0 14

28.6% 50.0% 0.0% 21.4% 0.0% 100%

10년~15년
3 1 0 1 1 6

50.0% 16.7% 0.0% 16.7% 16.7% 100%

20년이상
1 0 0 0 0 1

100% 0.0% 0.0% 0.0% 0.0% 100%

체
응답 30 10 1 4 1 46

빈도 65.2% 21.7% 2.2% 8.7% 2.2% 100%

[표 36] 구성원 특성과 거주기간에 따른 기존 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도

2) 주민 주도형 마을 활동의 효과  참여 의사

주민의 약 90%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활동이 효과 이라고 응답하

으며, 상인의 경우 약 60%가 효과 이라고 응답하 다. 추후 마을 활동에 한 참

여 의사의 경우 주민의 약 70%, 상인의 약 40%가 정 으로 응답하 다. 이는 

재까지 진행된 마을 만들기 련 회의나 의체 활동에 상인이 제외되었기 때

문에 상인들의 마을 만들기에 한 다소 부정 인 인식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구분 유형 없음 효과없음 보통이다 효과있음 매우효과 체

구성원

특성

주민

(빈도)

1 0 2 14 11 28

3.6% 0.0% 7.1% 50.0% 39.3% 100%

상인

(빈도)

0 2 5 11 0 18

0.0% 11.1% 27.8% 61.1% 0.0% 100%

체
응답 1 2 7 25 11 46

빈도 2.2% 4.3% 15.2% 54.3% 23.9% 100%

[표 37] 구성원 특성별 마을 활동의 효과

   

구분 유형 없음 의사없음 보통이다 의사있음 매우 극 체

구성원

특성

주민

(빈도)

3 1 5 18 1 28

10.7% 3.6% 17.9% 64.3% 3.6% 100%

상인

(빈도)

3 4 4 7 0 18

16.7% 22.2% 22.2% 38.9% 0.0% 100%

체
응답 6 5 9 25 1 46

빈도 13.0% 10.9% 19.6% 54.3% 2.2% 100%

[표 38] 구성원 특성별 마을 활동 참여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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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지의 빗물마을 선정 인지도

상지가 빗물마을로 선정된 지 1년이 넘었으며, 련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응답자의 부분이 상지가 빗물마을로 선정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주로 주민

의체 활동을 하거나 하고 있는 일부 주민(7.1%)만 빗물마을 선정 사실을 알고 있

었다. 한 2014년 11월 말 투수성 포장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다수의 주민과 상

인이 완료된 공사가 투수성 포장을 한 공사임을 모르고 있었으며, 상인들의 경

우 공사기간에 따라 객 유치에 향을 받기 때문에, 시공시간이 오래 걸리고, 

잦은 유지 리가 필요한 블록형 포장에 해 불만이 많았다47).

   

구분 유형 모름 잘모름 보통이다 알고있음 잘알고있음 체

구성원

특성

주민

(빈도)

13 11 2 2 0 28

46.4% 39.3% 7.1% 7.1% 0% 100%

상인

(빈도)

10 8 0 0 0 18

55.6% 44.4% 0% 0% 0% 100%

체
응답 23 19 2 2 0 46

빈도 50.0% 41.3% 4.3% 4.3% 0% 100%

[표 39] 구성원 특성별 빗물마을 인지도

4) 빗물 리 이용 경험

응답자의 26.1%가 빗물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었다. 빗물 이용 유경험자의 41.7%

가 빗물을 화   화단에 물주기 용도로 이용했으며, 25%가 농사  주말농장에

서 이용, 기타 의견은 33.3%로 생활용수, 집 앞 청소, 머리감기 등이 있었다. 이용 

경험은 부분 과거 농 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극 인 답을 

들을 수 있었으며, 은 층의 경우 이용필요성은 인지하나 직  이용할 기회가 없

었다는 응답을 함께 들을 수 있었다.

   

항목
종합 주민 상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이용해보지않음 34 73.9% 21 75% 13 72%

이용해

농사, 주말농장 3 26.1% 2 7.1% 1 5.6%

화단 물주기 5 6.5% 4 14.3% 1 5.6%

기타 4 8.7% 1 3.6% 3 16.7%

체 46 100% 28 100% 18 100%

[표 40] 빗물이용 경험

 

47) 마을 진입부 구간은 투수성 포장공사로 인해 객 유치에 부정 인 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상인들이 

반  시 를 진행하 으며, 최종 으로 투수성포장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아스콘포장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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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빗물 리 정보 습득 경로

빗물 리에 한 필요성에 해 들어본 이 있는 가에 한 항목에서 67.4%가 

빗물 리에 한 정보를 습득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으며, 뉴스, 신문, 라디

오와 같은 미디어 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순 로 

나타난 마을 신문과 주민교육의 경우 주민은 이를 통하여 정보를 습득한 경험이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인의 경우엔 마을 내부의 정보 달 매체와 연

결이 되어 있지 않아, 이에 한 보완이 함께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항목
종합 주민 상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들어보지 못함 15 32.6% 6 21.4% 9 50%

들어

뉴스, 신문, 라디오 20 43.5% 15 53.6% 5 27.8%

마을신문, 주민교육 5 10.9% 5 17.9% 0 -

책, 잡지 4 8.7% 1 3.6% 3 16.7%

인터넷 1 2.2% 1 3.6% 0 -

주변사람, 가족 1 2.2% 0 - 1 5.6%

체 46 100% 28 100% 18 100%

[표 41] 빗물 리 정보 습득 경로

6) 빗물 리 방법 인지정도

빗물 리 방법에 한 인지정도를 얼마나 잘아느냐가 아닌 단순한 알고 모름에 

한 빈도로 살펴보았을 때,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민응답자의 수는 28명, 상인응

답자수 18명에 비하여, 잘모르겠다를 제외한 응답이 주민은 58, 상인은 20으로 나

타났다. 이는 주민 상인의 비율이 2배가 채 나지 않음에 비하여, 응답의 정도가 

크게 나타난 것이므로, 두 응답 그룹간에 정보 인지(認知) 불균형을 의미한다. 

   

빗물 리방법
종합 주민 상인

빈도 백분율 이스퍼센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빗물 통 18 20.2% 39.1% 13 20.6% 5 20%

옥상녹화 18 20.2% 39.1% 11 17.5% 7 28%

빗물홈통 17 19.1% 37.0% 13 20.6% 4 16%

투수성포장 8 9.0% 17.4% 6 9.5% 1 4%

인가든 8 9.0% 17.4% 6 9.5% 2 8%

잔디주차장 4 4.5% 8.7% 4 6.3% 0 -

빗물도랑 4 4.5% 8.7% 4 6.3% 0 -

류연못 2 2.2% 4.3% 1 1.6% 1 4%

잘모르겠다 10 11.2% 21.7% 5 7.9% 5 20%

합계 89 100% 193.5% 63 100% 25 100%

[표 42] 빗물 리 방법 인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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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희망하는 정부의 빗물 리 확  방안

희망하는 정부의 빗물 리 확  방안에 하여 정 인 응답(필요하다, 매우필

요하다)에 해당하는 설문응답 결과를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 다. 응답결과 

주민과 상인 모두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1순 로 나타났으며, 보조  지원과 방법 

 필요성 교육이 뒤를 이었다.

   

항목
종합 주민 상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방법  필요성 교육 35 76.1 22 78.6 13 72.2

미디어를 통한 홍보 43 93.5 26 92.9 17 94.4

빗물 련 정책 수립 30 65.2 18 64.3 12 66.7

련 이벤트  행사 26 56.5 14 50 12 66.7

보조  지원 40 87.0 23 82.1 17 94.4

설비의 효율성 확  연구 27 58.7 17 60.7 10 55.6

[표 43] 희망하는 정부의 빗물 리 확  방안 

   

구분 순 종합

종합

1순 미디어를 통한 홍보

2순 보조  지원

3순 방법  필요성 교육

주민

1순 미디어를 통한 홍보

2순 보조  지원

3순 미디어를 통한 홍보

상인
1순

미디어를 통한 홍보

보조  지원

3순 방법  필요성 교육

[표 44] 정부의 빗물 리 방안 희망 순  

 

[그림 38] 희망하는 정부의 빗물 리 방안

8) 새동네 빗물 리 심 증  방안

새동네 빗물 리에 한 심 증  방안 하여 정 인 응답(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에 해당하는 설문응답 결과를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 다. 응답 

결과 주민과 상인 모두 인가든을 통한 마을경  개선이 1순 로 나타났다. 주민

의 경우 빗물마을 표경 과 주민교육이 차순 로 나타났으며, 상인의 경우 수도

세 감효과 홍보, 마을 이벤트  행사 주최에 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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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종합 주민 상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주민 상 교육 38 82.6 24 85.7 14 77.8

빗물마을 표 공간 조성 37 80.4 25 89.3 12 66.7

마을 내 모임 운 20 43.5 17 60.7 3 16.7

마을 이벤트  행사 주최 31 67.4 17 60.7 14 77.8

가구마다 빗물 통 설치 27 58.7 21 75.0 6 33.3

인가든을 통한 마을 경  개선 41 89.1 26 95.9 15 83.3

수도세 감 효과 홍보 32 69.6 17 60.7 15 83.3

[표 45] 새동네 빗물 리 심 증  방안 

   

구분 순 종합

종합

1순 인가든을 통한 마을경 개선

2순 주민 상 교육

3순 빗물마을 표 공간 조성

주민

1순 인가든을 통한 마을경 개선

2순 빗물마을 표 공간 조성

3순 주민 상 교육

상인

1순
인가든을 통한 마을경 개선

수도세 감 효과 홍보

3순
주민 상 교육

마을 이벤트  행사 주최

[표 46] 새동네 빗물 리 심 증  방안 순

 

[그림 39] 새동네 빗물 리 심 증  방안 

9) 빗물마을 기 요소

새동네가 빗물마을 됨에 따른 기 요소에 한 질문에서 정 인 응답( 심있

다, 매우 심있다)에 해당하는 설문응답 결과를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 다. 

주민과 상인 모두 가장 기 되는 요소로 마을 이미지 향상이 나타났으나, 주민의 

경우 2,3순 가 홍수  침수 비, 환경교육 효과로 나타난 반면, 상인의 경우 

상품 활용과 수도세 감이 2,3순 로 나타났다.

주민의 경우 거주기간이 비교  길어 랑천 하류지역이 여름철 홍수 험지역

이라는 것을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익 인 측면에서 빗물 리를 통한 

홍수  침수 비가 요하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 으나, 상인의 경우  상품 

활용과 수도세 감 등 비교  개인의 이익에 한 항목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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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종합 주민 상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마을 이미지 향상 43 93.5 25 89.3 18 100

수도세 감 28 60.9 15 53.6 13 72.2

마을 공동체 활성화 30 65.2 19 67.9 11 61.1

집값 상승 11 60.9 8 28.6 3 16.7

홍수  침수 비 33 71.7 24 85.7 9 50.0

환경 교육 효과 28 60.9 20 71.4 8 44.4

상품 활용 23 50.0 9 32.1 14 77.8

[표 47] 빗물마을 기 효과 

 

   

구분 순 종합

종합

1순 마을 이미지 향상

2순 홍수  침수 비

3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주민

1순 마을 이미지 향상

2순 홍수  침수 비

3순 환경 교육 효과

상인

1순 마을 이미지 향상

2순  상품 활용

3순 수도세 감

[표 48] 빗물마을 기 효과 순

 

[그림 40] 빗물마을 기 효과 

9) 빗물 리 참여 의사

추후 직  참여하고 싶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빗물 리 방법에 한 질문에

하여 정 인 응답( 심있다, 매우 심있다)에 해당하는 설문응답 결과를 구성

원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 다. 공통 으로 개인 주도의 시행이 용이한 빗물을 이

용한 텃밭, 화단조성, 빗물 통 설치  만들기에 한 심이 높게 나타났으며, 

잔디주차장 조성과 옥상녹화에 한 심이 낮게 나타났다.

상인의 경우 주민커뮤니티 참여에 한 응답이 3순 로 나타났다. 추가 인 인

터뷰에서 상인들은 주민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를 계기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동 심사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 

상지가 층주거지역이며 상업지역도 함께 있으며, 잔디 주차장 조성에 따른 

지원 사업(그린 킹사업)이 있기 때문에 잔디 주차장 조성에 한 정 인 응답

이 많을 것으로 상하 으나, 잔디 주차장에 해 알고 있는 응답자가 많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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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48), 모은 빗물을 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빗물 통과 화단 등에 한 

심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항목
종합 주민 상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빗물 통 설치 28 60.9 20 71.4 8 44.4

빗물 통 만들기 31 67.4 19 67.9 12 66.7

빗물을 이용한 텃밭, 화단 조성 34 73.9 22 78.6 12 66.7

잔디 주차장 조성 9 19.6 6 21.4 3 16.7

주말농장에 빗물 이용 18 39.1 13 46.4 5 27.8

옥상 녹화 10 21.7 7 25.0 3 16.7

주민 커뮤니티 참여 21 45.7 13 46.4 8 44.4

[표 49] 빗물 리 참여 의사

  

구분 순 종합

종합

1순 빗물이용 텃밭, 화단 조성

2순 빗물 통 만들기

3순 빗물 통 설치

주민

1순 빗물이용 텃밭, 화단 조성

2순 빗물 통 설치

3순 빗물 통 만들기

상인

1순
빗물이용 텃밭, 화단 조성

빗물 통 만들기

3순
빗물 통 설치

주민커뮤니티 참여

[표 50] 빗물 리 참여 의사 순

 

[그림 41] 빗물 리 참여 의사 

10) 빗물 이용 시 우려요소

직  빗물 이용할 경우 우려되는 요소에 한 질문에서 부정 인 응답(걱정된

다. 매우걱정된다)에 해당하는 설문응답 결과를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 다. 

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80% 이상이 빗물이 산성비이기 때문에 걱정된다고 

응답하 다. 산성비에 한 이미지는 빗물의 부정  인식에 가장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간 빗물에 한 부정 인 인식과 정 인 인식 차이

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산성비의 이미지에 이어, 빗물 리 시설의 설치비용, 빗물의 수질, 설비의 유지

48)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의 빗물 리 인지 정도 항목에서 잔디 주차장에 한 인지비율이 4%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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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에 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종합 주민 상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빗물의 수질 25 54.3 16 57.1 9 50.0

빗물의 색깔 (탁도, 이물질) 19 41.3 15 53.6 4 22.2

악취 발생 17 37.0 12 42.9 5 27.8

해충 발생 24 52.2 15 53.6 9 50.0

산성비의 이미지 37 80.4 21 75.0 16 88.9

빗물 리 시설의 효율성 16 34.8 14 50.0 2 11.1

빗물 리 시설의 설치비용 31 67.4 22 78.6 9 50.0

빗물 리 시설의 유지비용 25 54.3 18 64.3 7 38.9

[표 51] 빗물 이용 시 우려요소

  

구분 순 종합

종합

1순 산성비의 이미지

2순 빗물 리 시설의 설치비용

3순
빗물의 수질

빗물 리 시설의 유지비용

주민

1순 빗물 리 시설의 설치비용

2순 산성비의 이미지

3순 빗물 리 시설의 유지비용

상인

1순 산성비의 이미지

2순

빗물의 수질

해충 발생

빗물 리 시설의 설치비용

[표 52] 빗물 이용 시 우려요소 순  

 

[그림 42] 빗물 이용 시 우려요소 

11) 추후 교육 참여 의사

추후 빗물 리에 한 교육에 한 참여 의사에 한 항목에서 주민과 상인 모

두 70% 이상이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 다.

   

구분 유형 없음 의사없음 보통이다 의사있음 매우 극 체

구성원

특성

주민

(빈도)

2 0 6 10 10 28

7.1% 0.0% 21.4% 35.7% 35.7% 100%

상인

(빈도)

0 4 1 12 1 18

0% 22.2% 5.6% 66.7% 5.6% 100%

체
응답 2 4 7 22 11 46

빈도 4.3% 8.7% 15.2% 47.8% 23.9% 100%

[표 53] 추후 교육 참여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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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새동네 주민참여형 빗물마을 사업의 문제

1. 사업추진 차의 문제 

새동네 주민참여형 빗물마을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첫 빗물마을 사업이

기 때문에 빗물 리 는 빗물마을에 한 주민들의 이해가 다소 부족한 상황에

서 시작되었다. 한 사업의 시행과 계획이 모두 (官) 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빗

물마을 사업 추진계획과 실제 마을의 상황, 마을 주민들의 선호도나 필요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사업의 세부 사항의 경우 공공주도의 사업과 개인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등 각각의 특성  경 에 따른 구분 없이 수평 으로 진행되고 있

어, 주민의 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해서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사업의 수평  나열

재 진행 인 사업, 는 진행 정인 사업을 설치  이용주체에 따라 분류

해보면, 공공주도의 사업과 개인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 특성에 따른 구분 없이 

수평  나열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3]과 같이 빗물 리 방법에

는 (官)에서 일방 으로 도입한 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면 되는 투수성 포장이

나 놀이터·공원 지하의 침투형 류조 등과 같은 방안도 있는 반면, 개인의 주도

인 설치와 리·이용이 필요한 인가든, 빗물 통 같은 방법도 있다. 한 

 주도로 는 의 도움을 받아 시공한 후에, 개인의 참여가 필요한 빗물을 활

용하는 유형인 주민공동시설 옥상 텃밭, 녹색 주차장 조성 사업도 사업의 결을 달

리한다. 이와 같이 서로 결이 다른 세부 방안들이 혼재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이

해도와 심이 낮은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채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추후 

사업의 결과에 부정 인 향을  수 있다.

한 옥상녹화 지원사업과 빗물 장고 지원사업, 녹색주차장 조성사업과 투수성 

포장, 유공  설치 지원 사업 등 서로 연계하여 시공했을 때 추가 인 효과를 

상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나, 담당 부처가 달라 산발 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유사  련 사업 간에 연계  통합을 고려한 포 인 마을 계획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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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상(사업명칭)  내용 설치주체 이용주체

사업 사업 유형 사업 내용 공공 개인 공공 개인

새동네길

개선사업

도로정비사업
보차혼용도로 정비(투수블록) ○ ○

침수형 빗물받이 ○ ○ ○

공원조성사업
공지→시설형 공원조성 ○ ○

인가든  우수침투정 ○ ○ ○

도 산 가는길

개선사업
도로정비사업

보차혼용도로 정비(투수블록) ○ ○

침투형 빗물받이 ○ ○

주민 공동시설 

조성 사업

우수 장고 

태양 설비

우수 장고 ○ ○

옥상텃밭 ○ ○ ○

빗물받이 침투형 빗물받이, 유공  설치 지원 ○ ○ ○

녹색주차장
주차면 70% 이상 녹색주차장일 경우 

용 률 인센티
○ ○ ○ ○

침투 류조 놀이터 지하 침투형 류조 시범 설치 ○ ○

빗물 통 서울형 촘항(가정용 빗물이용시설) 보 ○ ○

보조 자치구 사업비 확보 시, 추가 보조사업 연계추진 - -

자료: 새동네 주거환경 리사업 구역  계획 결정, 서울시, 2013 
     도 구 새동네 빗물마을 시범조성 추진계획, 서울시, 2013 (연구자 재구성)

[표 54] 빗물마을 련 사업 주요내용

2) 빗물마을 사업의 지원방향과 주민의 선호방향과의 차이

에서 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고 직  참여하

고 싶은 사업 간에도 차이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보았을 때, 설문 응

답자들이 참여하고 싶은 빗물 리 방안에 한 질문에서 빗물을 이용한 텃밭, 화

단 조성이 70% 이상의 응답률을 보 으며, 오히려 공공에서 주도 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옥상녹화, 녹색주차장 등에 해서는 참여 의사가 낮게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상지 구성원들이 공통 으로 빗물마을에 한 기 효과로 마을 

이미지 향상을 1순 로 선정하 으며, 응답자의 80% 이상이 빗물마을 사업을 통

해 마을 경 의 심미  부분이 향상될 것을 기 한다고 응답하 으나, 재의 빗

물마을 사업계획안에서는 암거 정비와 투수성 포장 시공 등이 주로 정되어 있

으며, 심미 인 효과가 큰 인 가든과 식생 수로 등에 한 내용이 부족한 상태

이다. 빗물 리 시설에 한 연계 지원 사업은 부분 옥상녹화, 녹색주차장, 빗물 

통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에 한 내용도 보조  지원에 한 항목만 언 하

고 있다. 

한 인터뷰 내용에서 응답자들이 마을 주변의 유용한 자원으로 마을의 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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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새동네길, 마을 북쪽의 텃밭, 창포원, 도 산 디자인 거리 등에 해 언

하 으나 이에 해서는 재 빗물마을 련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설

문항목에서 인가든을 통한 이미지 형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상으

로 추가 으로 어느 곳에 설치하면 좋겠냐는 질문에, 다수의 응답자가 새동네길 

공원에 도입하는 것이 빗물마을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

러나 2014년 11월 재 새동네길 공원화 사업이 진행하면서, 공원 계획상 투수성

포장은 시공되었으나, 인가든 는 우수침투형 화단49) 등에 한 내용은 반 되

고 있지 않다.

“마  공간  마  가운  공원(새동  공원)   낫죠. 에 가 리

가  곳 , 맨날 등산객들  쓰  리고 냄새 고 시커 고…, 차들도 

게  워놨  곳 ,  게 꾸 니 얼마  . 동 가  것도 보

여주고 가장 가운 고 하니  거 에 ( 가든)하  겠 .”    [주민18 (남, 30 )]

  

재 빗물마을 사업 계획은 상지에 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이며, 빗물 리 

방법에 한 일반 인 지원 사업 내용이 부분이므로, 상지가 가지고 있는 마

을 자원을 이용하여 리 효과를 확 하고, 주민이 원하는 기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3] 희망하는 인가든 설치 지역

49) 표토를 도로보다 낮게 조성하여 도로 경계석 사이로 우수가 화단 쪽으로 집수되도록 설계한 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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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발  참여를 유도하기 한 책 부재

빗물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세부 책들이 정되어 있으나, 주민들에게 

기본 인 빗물 리의 필요성과 빗물 이용을 통한 혜택, 반 인 리  이용 방

법에 한 정보를 제공할 방법에 한 책은 락되어있다. 빗물마을 사업의 지

원계획은 부분 지원 사업 내용이 보조  지 에 한정되어 있어, 빗물 리에 

한 반 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참여 희망자의 경우 빗물 리에 참여하면서 보

조  해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빗물 리에 해 처음 하는 일반인이 

스스로 빗물 리에 한 필요성을 느끼고 참여하기에는 다소 성, 참여 용이성

이 떨어진다.

설문  인터뷰 결과 빗물 통, 빗물 홈통, 인가든에 한 응답자들의 심

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결과상 참여의지는 높게 나타나더라도, 추가 질문

을 통해 직  빗물 리를 하는 것에 심이 있냐는 질문에는 소극 인 태도를 보

다. [주민1 (여,40 )]의 경우 빗물 리에 한 요성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직  참여할 만큼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주민8(남, 60 )]의 응답과 

같이 많은 응답자들이 빗물 리에 한 요성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자발 으로 

필요성을 깨닫고 참여하기보다는 사업의 흐름과 마을의 체 인 분 기, 

인 참여에 한 의지  태도에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 다. 

“사실 지  마  여  공사하다 보니 ,  마  그런 건  모 고 에 

닥   해결해  돼 ,  그런 고민  해  할  싶어 .  용하  

경에 고 하니 , 하   하겠지만 .” [주민1 (여, 40 )]

“ 집  돈 들여   모  거 했다고 하 , 그럼 사람들  그걸 ‘돈  남  

하 ’해 . 게  . 천천  사람들한  리고 같  하 하  해  그 마 ‘  

다들 하 , 해볼 ?’ 하  거지.”          [주민8 (남, 60 )]

이는 빗물 리가 주민들에게 아직 낯설고, 필수가 아닌 선택에 따른 문제이므로 

개인이 혼자 극 으로 참여하기엔 우려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으로 단된다. 따

라서 빗물마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방 인 보조  지원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주민4(남, 70 )]의 응답과 같이 주민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

발시키고 쉽게 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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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 구성원 간의 이해 계 립

주민들의 경우 마을 회의와 크고 작은 모임 등을 통하여 유 감이 깊으며, 최근

에 마을 회  신축으로 인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추후에도 유 감 는 공동체 의식이 유지·증  될 여지가 있다. 반면 주민과 상

업 종사자 간에는 이해 계에 따라 서로 상충되는 입장이 많아 마을 만들기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3년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실시할 때부터, 재 2014년 빗물마을 시

범사업까지 최근 약 2년간 상지에 크고 작은 정비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이에 

한 회의 한 개최되었다. 그러나 마을에 한 사안이 주민회의를 통해서만 다

졌기 때문에, 상업종사자들의 경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주민들 리 마  만들  한다고 주민 하고 결 지어  그냥 상 들한  통보만 

하  거 . 우리(상 )들  한 도 에 참 한 도 없고 그냥 공사 3,4  에 공

보내 ‘ 게 결 했 니 시 ’ 런 식 . 우리(상 )들  생각도 하니 

동 하고 숙  돼 리지.” [상업 사 6 (여,50 )]

상지의 주민들은 부분 5년에서 10년 정도 거주하여 마을에 한 애착이 강

할 뿐 아니라, 노후화된 마을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쾌 한 환경을 만들고자하는 

의지가 강했다. 반면 상업종사자들은 거주기간이 부분 5년 이하 으며, 주거 환

경 개선에 한 필요성 보다는 마을 사업을 실시할 경우 토목공사로 인해 객

의 통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경제성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부정  의견이 

많았다. 한 유사업종 간 내부 경쟁이 심한 환경으로 인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

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 다.

투수성 포장 공사의 실시가 확정되면서 상업종사자들은 주민들 주로 결정된 

시공 계획50)으로 인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으며, 빗물마을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

50) 등산객의 유입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새동네 입구 구간의 포장공사 일정이 10월, 11월로 정되었다. 

이에 상인들은 단풍철인 10월, 11월에 공사가 진행 될 경우 경제 인 타격이 많다는 의견을 피력하 다. 

이로 인하여 투수성 포장 공사를 겨울철로 연기하려 하 으나, 상인들이 마찬가지로 설경을 즐기기 한 

등산객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반 하여 결국 상이 결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빗물마을 계획에 

한 내용을 주로 다루기 하여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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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빗물 리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한 선행 인 정보 충분

히 제공받지 못했다. 이로 인하여, 상인들은 일반 포장공사와 다르게 시공 기간이 

더 긴 투수성 포장 공사를 실시하는 이유를 인지하지 못하 으며, 주민들도 투수

성 포장의 필요성을 상인들에게 올바르게 피력하지 못하 다.

구성원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한 상안으로 주민이 포상인에게 공사기간 

 임 료의 일부를 보상해주고, 노 상인에게 노 이동 비용을 제공하고자 하

다. 그러나 상업종사자들이 요청하는 보조  액에 부합하지 못하 으며, 블록형 

포장에 한 유지 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장기 인 피해가 상되어 

결국 상이 결렬되었다. 결국 마을 내 가장 통행량이 많은 구간은 투수성포장을 

하지 못하고 일반 아스콘포장을 실시하 다. 

[그림 44] 상지의 구성원간 갈등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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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라 한 도  다 시고 고……, 피 같   들여   한 도  

시  했지, 그런 거(  리) 에 하   처  . 내가 듣  40억 가 들

여  했  도 산 다 보니 경미  그런 걸  하 보다 했지.”

[주민3 (남, 70 )]

“  리 그런 건 처  들어 ……, 여  하고 (새동 ) 런 게( 상 , 

가든, 수  포장) 다 리라고? 우린 몰라, 그냥 하  하 보다 하  거지. 

 그런 건 몰라. 에 우리한 도  하라고 그러 ?”      [주민5 (여, 40 )]

“ 한 도  다 수고 말 , 하루 틀  스  포장하  지. 하 하

  게( 수  포장)  보 냐고. 다  거랑 다  게 하 도 없지, 3,4 에 

한  보수공사 해 지,  달  걸  걸 도 체  하냐고.”

        [상업 사 6 (여, 50 )]

11월말 상지의 주요 거리에 한 투수성 포장이 완료되었으나, 8월에서 11월

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체 응답자  17.4%만이 투수성포장에 해 알고 있

었으며, 주민들 에서도 일부 주민 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만 재 마을에

서 진행 인 포장공사가 투수성 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낮은 사업 인지도로 인하여 일부 상인들이 포장공사를 실시하는 이유에 

해 불만을 가지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반 하는 시 를 시행하 으며, 이는 주

민과 상인간의 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사업 시행에 앞서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에 한 충분한 이해와 의 과정을 거치고, 경제  타격이 은 사

업의 시공 시기를 조정하면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상된다.

   

[그림 45] (좌)상인, (우) 노 상 단체의 투수성 포장 공사 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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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빗물·빗물 리에 한 인식 문제51)

설문  인터뷰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빗물이 곧 산성비라고 인식하고 있

었으며, 이는 빗물을 이용하는 것에 가장 큰 우려요소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응

답자들은 빗물은 오염이 심한 곳에서는 이용하기 어렵지만, 깨끗하고 유용한 자원

으로 빗물이용에 정 인 태도를 보 다. 이와 같이 응답자간 인식의 차이가 크

게 나타난 이유는 체로 교육과 정보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1)빗물 리에 한 정보 부족

설문조사 결과 46명의 응답자  91.3%(42명)가 빗물이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으나, 빗물 리에 한 정보를 해본 이 있는 가에 한 질문에 해서는 

32.6%(15명)가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하 다. [상업종사자1 (여,50 )]와 같이 일

부 응답자의 경우 옥상녹화, 인가든 등에 하여 들어본 이 있다고 응답하

으나, 의 방법들을 통해 빗물 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하여 모르고 있었다.

“( 리에 한 것 ) 몰라  못하 거  몰라  못하 거. 처마에   쓰  

 거 냐. 그거  어 다고"         [주민4 (남, 70 )]

“  리 처  들어 ……, 런 게( 상 , 가든,  주 ) 다  

린가? (  통   지원  ) 시(市)에  지원도 해주  가 택  고 

니  하  거겠죠? 마  신  그런 에  주  마  사람들도   

( 쉬워 .)”                [상업 사 1 (여, 50 )]

설문 항목  빗물마을 조성을 통한 기 효과를 빗물 리를 하는 이유, 즉 빗물

리의 필요성과 같다고 해석 했을 때, 설문 응답자 46명  71.7%(33명)가 홍수 

 침수 비에 비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 으며, 60.9%(28명)가 수도

세 감 효과가 있으므로 빗물 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상지의 경우 랑

천 유역의 상류에 치해 있기 때문에 침수에 한 험이 으나, 랑천 하류는 

여름철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빗물 리를 통한 

51) 인식과 태도는 개인의 직·간 인 경험의 축 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응답자간의 차이가 클 수 있으나 

설문  인터뷰를 바탕으로 공통 으로 언 된 사항을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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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침수 비 효과에 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공감  빗물 리의 필요성

을 느끼는 것으로 보 다. 

“  리  해  경  고, 지  다. 그런 건 말도  돼. 랑 지 가 

슨 상 . ‘공공   해  한다.’그러  가하겠어. 돌  게 거  

가 어 지. (하  수  보 달) 그래, 그런 걸 말하  해 지. 같  사

람 고 지식  ( 리 ) 할 생각  들지. 랑천에 여 만  수 고 하

 통(  통)  어 지도 .”

[주민3 (남, 70 )]

빗물 리란 무엇이고,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많지 않았으나, [상업종사자9 (여,40 )]와 같이 다수의 응답자들이 빗물

리에 한 추가 인 질문을 하며 심을 보 다. 재 빗물 리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매체에 한정되어 있으나, 추후 문가와 연계하거나 교육

로그램을 실시하여 빗물 리의 효과에 한 신뢰성  심을 확보하는 것이 

요할 것이다.

“그래, 그런거(  리) 다큐 리 경 시 냐(KBS 시시  프 그램 경스

) 하  에  지. 맨날 티 에  다 다 하 . ( 용  시) 

장실에  쓸 수 거 그런거 .  그러  다 없어 리  거 . 그런 거(

 통 ) 얼마 도 하 ?”          [상업 사 9 (여, 40 )]

2) 빗물에 한 부정 인 이미지

설문조사 응답자 46명  37명, 80.4%가 ‘산성비는 험하다 는 부정 이

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국내에 내리는 산성비의 산도는 약 pH5.0으로 우

려해야할 정도가 아니며, 빗물 통에 하루만 보 해도 성(pH7)에 가까워진다. 

그러나 산성비에 한 과도한 험성 홍보로 인한 ‘빗물이 곧 산성비’라는 선

입견은 빗물이용  빗물 리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한 기오염으로 인해 빗물이 오염되어 있다는 응답도 있었으나, 빗물이 오염

된 기를 통과하더라도 불순물의 농도의 10~20ppm 정도로 식수로 이용되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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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터 물보다도 불순물 농도가 낮은 정도이다52). 한 빗물 장으로 인한 악취나 

해충 발생의 경우, 빗물 통의 뚜껑을 잘 덮고 리하면 오랜 시간동안 깨끗한 

물로 유지될 수 있다.

“   염돼  못 . 산 다 다 말  많 . 여 도 날에  도 산 

고 해   단 말 . 마  사람들    우 에   떠가고 그랬어. 근  

 상가만 뜩 들어 고 차도 많  다니고 다 염 어.”

[주민7 (남,80 )]

“  담  생 고 냄새 고 그럴 것 같 . 모 도 생  것 같고”

[주민16 (여,20 )]

52) 물에 포함된 불순물의 양은 흐르는 물 30ppm, 정수장 60ppm, 우물 400ppm, 강원도 오색약수 240ppm 정

도이나 빗물은 5ppm 정도로 깨끗하다. (자료: [빗물의 재발견]깨끗하고 맛있다...빗물을 마시자!, 쿠키뉴스, 

황인호,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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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빗물마을 사업의 실효성 확  방안

1.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한 사업의 단계  확

재 빗물마을 조성 사업 계획 내부에 세부사업들이 산발 으로 진행되고 있으

므로, 사업 간의 단계  실천방안 는 연  사업 간의 연계를 고려한 계획이 필

요하다. 한 장기 이고 지속 인 사업의 시행을 해서는 기 단계에서 사업에 

한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 상지에서 

진행 인 주민참여형 빗물마을 사업의 경우 주민이 주도 으로 행동하고 참여하

여 빗물 리를 하는 것이 궁극 인 목표이므로, 주민들에게 빗물 리에 한 필요

성을 알리고 직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시로 제안한 빗물마을 조성 사업의 단계별 시행안 [표 54]에서는 사업의 단계

를 총 세 단계로 분류하 다. 1단계에서 설치와 이용의 주체가 공공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로 진행하며, 가시 인 효과를 통해 빗물 리에 한 정 인 이미지

를 제공할 수 있는 인가든과 우수침투형 화단 조성 사업을 함께 시행한다. 2단

계는 개인이 이용  체험, 참여가 가능한 빗물 통 활용 사업을 배치하 다.  

추진 상(사업명칭)  내용 설치주체 이용주체

단계 사업 내용 공공 개인 공공 개인

1단계

( 심유도)

공공건물의 우수 장고 ○ ○

공용 녹색 주차장 ○ ○

놀이터 지하 침투형 류조 ○ ○

공공장소 인가든 + 우수침투정 ○ ○

보차혼용도로 정비(투수블록) + 우수침투형 화단 ○ ○

2단계

(소극  참여)

공공건물 옥상텃밭 + 빗물 통 ○ ○ ○

텃밭 빗물 통 설치 △ ○ ○

빗물 통 만들기 ○

가정용 빗물 통 설치 △ ○ ○

3단계

( 극  참여)

빗물 통 + 침투형 빗물받이 △ ○ ○ ○

녹색 주차장 + 투수블록 △ ○ ○ ○

개인 인가든 + 빗물 통 △ ○ ○

개인 옥상텃밭 + 빗물 통 △ ○ ○

공통

빗물 이용 필요성  방법 교육 (교육) - - - -

빗물 통 꾸미기 (이벤트) - - - -

보조  지원 (비용지원) - - - -

○: 참여, △: 지원, -: 해당없음

[표 55] 빗물마을 조성 사업 단계별 시행안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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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빗물 마을 조성사업에 개인이 참여하면서 심을 유도하고, 집수된 빗

물을 이용하여 실질 인 혜택이 주어진다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단계

는 설치의 주체가 개인이 되어, 개인의 극 인 참여와 리가 필요한 사업이다. 

설치의 주체가 개인이긴 하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에 해서는 공공기 의 

보조  지원이 필요하다. 그 밖에 사업의 공통 인 요소로 교육, 이벤트, 보조  

지원을 꾸 히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하니 만들어 고 ‘주민  참여하십시 ’ 런 건 뒤가  거지. 

 것만 게 니라 강   어  . 것도 말 (신 하  마 ), 

라고 맨날 개  해 고 돈  여행 다니고 하  게 니라, 필 한건 

주고 하고 하   복지가 필 한 거 .”        [주민3 (남, 70 )]

[주민3(남, 70 )]이 인터뷰에서 빗물마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해서는 보조

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련된 교육이 뒷받침되는 것이 요하다고 

언 한 바와 같이, 꾸 한 교육을 통하여 빗물 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잠재 인 

정책 참여를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상지의 경우 객이 많은 곳으로 

이벤트를 통한 빗물 리 홍보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미국 빗물

통 꾸미기 사례와 같이, 빗물 통 콘테스트를 실시하거나 사업이 장기 으로 

지속되었을 경우 인가든 콘테스트 등이 가능 할 것이다. 

2. 마을 구성원간의 소통과 교류

상지의 거주자 연령 가 높고, 소득수 은 높지 않아 빗물 리에 한 기 

투자 액을 확보하기 힘들 수 있으나, 마을 공동체 주도의 사업이나 로젝트에

는 참여할 의지가 비교  높았다. 이는 마을 공동체에 한 신뢰가 그 동안의 마

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두텁게 이루어져 있어서 가능한 것으로 상된다.

상지에서 빗물 마을 사업뿐만 아니라 2013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실시하

면서 주민회의가 다수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주민들 간의 유 의식도 많이 

증 되었다. 마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이나 좋았던 에 한 질문에 

하여, 주민12(남,50 )의 경우 주민 의체 활동을 하면서  도시에서 느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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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공동체 의식을 최근 많이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 다.

“고3  지 지 새동 에 만 살 니, 20  게 여 에 었죠. 어  

 새동  별   했어 . 워  래  마 니 .  지하철 1, 7 도 생

고, 곽순 도 도 생겨  통  지니  마 도 지  거죠. 래 살 어도 

동  사람들  몰랐 , 동  하  해지고,  , 동생 하  사 가 어 . 

거짓말  보태   그 집, 숟가락 개수도 다고 할 도 . 마  만들  사

업  하  런 공동체가  니  마 에 도 생 고, 그게 가장  거 

같 .”     [주민12 (남, 50 )]

주민 간의 신뢰와 공동체 의식은 오래된 마을의 가장 큰 경쟁력이며, 상지의 

경우 앞선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 환경 개선에 극 인 태도

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민 뿐 아니라 상인도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상지에 거

주하지는 않더라도 부분의 시간을 상지에서 보내는 만큼, 그 입지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서로 다른 가치 으로 인하여 주민과 상인간의 의견 립은 있었으나, 설문조사 

결과 두 집단 모두 마을 환경 개선에 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빗물마을 

사업을 통하여 마을의 정  이미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 다. 이는 상

업종사자가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집단이긴 하지만, 상업의 활성화를 해서는 

상지의 환경개선이 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 주민과 상업종사간의 이해 계 립으로 다소 갈등이 있으나, 두 집단 모

두 계 개선에 의지가 있다는 것이 요하다. 추후 빗물 마을 사업을 진행하며 

공통된 심사를 갖거나 력 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마을 회의에 주민 뿐 

아니라 상인 표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두 집단 간 소통에 도움

이 될 것이다. 상지가 주민 뿐 아니라 주민과 상인이 공존하여 력해야 하는 

공간임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공동체 의식과 신뢰 계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  동 에  장사한지 얼마  돼 (1  미만) 사람들도  모 고 그러지. 런 거

( 리 커뮤니티)해  사람들도 고 그럼 겠 .”

[상업 사 1 (여,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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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빗물 리에 한 올바른 인식 확   참여를 통한 자 심 부여

빗물마을 조성에 앞서 마을 구성원들에게 빗물에 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기존의 선입 을 해결하는 것이 요하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지속 으로 빗물

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해서는 참여에 한 성취감과 마을 내 소속감, 자

부심, 당 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요하다. 

 “학생 말 들어보니  리  해 겠 . 에 (상 ) 통  상 원 

그런거 하  에( 랑천 하 ) 수도 할 수 고, 들 에도 고. 그런 걸 

우리한 (주민)  우리도  해 겠다  생각  들지.”

[주민2 (여, 50 )]

빗물에 한 부정 인 인식  태도를 개선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교육과 

홍보 확 가 이루어져야하며, 문가와 연계하거나 직 인 빗물 이용  체험을 

통하여 빗물에 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요하다. 만약 개개인의 태도를 모

두 개선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체 집단의 표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 의체의 

력을 유도하거나, 공용 공간에 빗물 이용을 우선 도입하여, 체 인 여론  

마을 분 기를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빗물에 한 정 인 인식이 빗물 리 참여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 

해서는 참여의 이유와 목 을 구체화시켜 참여에 한 자 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빗물 리를 해야 하는 이유로 상지가 포함되어 있는 랑천 유역의 하류 

침수 비, 수도세 감을 통한 경제  이익, 자연 물순환 회복을 통한 환경 개선, 

마을 이미지 향상 등 구체 인 목 과 정보, 혜택을 주민들에게 제공해야할 필요

성이 있다. 한 시설 설치 후에도 집수한 물을 이용한 인가든 조성, 우수 빗물

이용자 선정, 빗물이용 커뮤니티 조성, 포 앞 정원 꾸미기 등을 통해 마을 환경

이 지속 으로 개선·향ㅇ상되고 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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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고찰 

본 연구는 도 구 새동네 빗물마을 시범사업을 상으로 빗물마을 수립에 한 

마을 구성원의 인식  태도를 으로 살펴보았다. 빗물마을  빗물 리 확

는 서울시에서 장기 으로 사업을 확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 시범 사업

이 진행 인 새동네를 상으로, 추후 빗물마을 사업의 확 를 한 실효성  

실천성 강화를 한 방향을 모색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빗물마

을 계획 방향과 마을 구성원 간의 인식 차이, 마을 구성원간 이해 계 립 황, 

응답자들이 가지고 있는 빗물에 한 선입견과 우려 요소를 도출했다는 것에 의

의가 있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의 시행과 계획이 (官) 주도로 진행되어, 실제 마을의 상황과 주민

의 빗물 리 방법 선호도나 필요성을 반 하지 못했다. 빗물마을 계획 내 세부 사

업의 경우, 주민 참여도의 경  구분 없이 수평 인 나열식으로 개되어 있어, 

추후 주민의 사업 이해도  참여도에 따른 단계  사업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 다. 한 연계가 가능한 사업 간에 의를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요하며, 그 밖에 주민참여형 빗물마을 계획에 있

어서 활발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해서는 이벤트나 보조 , 교육에 한 책 

한 단계 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림 46] 새동네 내·외부 향요인 



94

둘째, 마을 주민과 상업종사자들 간 이해 계 립으로 인하여 상지내 일부 

구간의 경우 투수성 포장이 시행되지 못하 다. 이에 한 원인으로 구성원간 우

선순 의 차이, 애향심의 차이도 있으나, 투수성 포장에 한 설명 부족, 의 과

정의 부족 등도 함께 나타났다. 이에 구성원간 공동 심사를 심으로 공동체 의

식을 확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로 간의 입장을 고려하는 자세 한 필요하다.

셋째, 설문  인터뷰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빗물이 곧 산성비’라고 인

식하고 있었으며, 산성비에 한 이미지가 빗물 이용의 가장 큰 우려요소로 나타

났다. 빗물의 산성비 이미지는 주로 매체를 통해 확산되었으며 이는 개인 간 

교육과 정보습득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빗물에 한 올바른 인식  정

보 달이 필수 이며, 더 나아가 지속 인 참여 유도를 해 빗물 리 참여에 

한 자 심을 부여하는 것이 요하다.

연구의 결과 빗물마을 조성에 앞서 정부의 정책과 세부 계획 외에도, 마을의 분

기와 기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빗물에 한 인식이 빗물 리 참여에 큰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주민주도형 빗물 리를 확 하기 해서

는 정부의 선(先) 시공, 후(後) 교육  설명 등의 일방 인 시행 보다는 선행 인 

배경지식과 기본 정보 제공 후에 서서히 심을 높일 수 있는 단계  계획이 우

선시 되어야 한다. 한 빗물 리의 경우 비교  높은 수 의 심과 참여가 필요

한 사항이므로, 신규 조성된 지역보다는 공동체 활동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거나 

활발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 로그램의 경우 연

령 에 따라 은 층을 한 흥미나 이벤트 심의 로그램과 장년층을 한 

경제성 심, 설비 심의 로그램 등으로 나 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재 빗물마을에 한 련 로그램  이용자에 한 연구가 많지 않아, 내용

을 일반화시키거나 세부 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를 통해 

빗물 리 계획의 확 를 해 빗물에 한 인식  태도에 한 개선의 필요성과 

체계 인 이용 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해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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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도 구 새동네 주민참여형 빗물마을 시범사업은 2014년 11월 재까지 진행 

인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 기 때문에 빗물

리에 한 주민들의 구체 인 인식  태도, 혹은 빗물마을 사업 후 주민들의 

인식  태도 변화에 해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빗물마을 

시범사업이 주민참여를 목표로 진행되므로 사업의 완료와 정책 인 차보다는 

구성원들의 인식  태도가 사업의 방향과 일치하는 가를 으로 보았을 때, 

추후 사업의 지속 인 운 에 있어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 기에 일부 연구

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본 연구의 결과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까지의 제언에 그쳐, 구체

인 개선 방안 는 개선 계획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에 연구의 한계가 있다. 그러

나 추후 유사 사례가 진행될 경우 련 사업에 한 내용을 종합하여 법, 제도, 

사업의 차, 구성원의 인식  태도, 사업 후의 인식 변화 등 포 인 범 를 

고려한 빗물마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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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조사지

새동네 주민  빗 리에 한 식  태도  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 시간  허락해 주  감사합니다.

 는 울 학  경 학원 사과 에 재학  노초원 니다.

 재 ‘도  새동네 빗 마  에 른 원  식  태도’를

 주 로 사학  논  진행 니다.

 본  도  새동네 주민들  가지고 는 빗 에 한 식과 태도를 

하기 한 것 로 학  연   목 로는  사용하지 않  것 , 

답변해주신   보장  약 드립니다. 

다시 한  쁘신 가운  사를 해 시간  할애해주신 에 해 

깊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14년 10월

울 학  경 학원 경 경학과 사과  노초원

 

❚연락처: 010-8797-9567

❚Email: chowon14@snu.ac.kr

❚ 함　　　　                                                

❚ 거주 지                        

<1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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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다  모 다 보통 다 어 도 다 매우 다

① ② ③ ④ ⑤

참여한  없다 거  참여하지 보통 다 극  참여 매우 극  참여

① ② ③ ④ ⑤

 그 지 다 그 지 다 보통 다 그 다 매우 그 다

① ② ③ ④ ⑤

 그 지 다 그 지 다 보통 다 그 다 매우 그 다

① ② ③ ④ ⑤

 모 다  모 다 보통 다 어 도 다 매우 다

① ② ③ ④ ⑤

도  새동 가 2013  울시  주민주도  빗  마  시  사업에 었습니다.

재 새동   마   해 마  상 , 수  포장 공사가 진행 니다. 

과거에     스 들었지만,  가 아스 트  건  해 막  빗   

 수 지 못하고 습니다. 수 지 못한  하  낮  지역에 모여 침수 제가 생

하고 습니다. 라  러한  해결하  해 빗 리가 필 해 지고 습니다. 

[ 존 마 만들 ]

1. 도  새동네에  2012년  진행해  마 만들  사업에 해 알고 계십니 ?

2. 새동네 마 만들 에  진행한   체험 프 그램, 에 참 하신 적 십니 ?

3. 주민  주도적  동하는 마  만들 가 효과적 라고 생각하십니 ?

4. 앞  마  만들  동에 참여할 사가 습니 ?

5. 새동네가 주민주도‘빗 ’마  만들  상지  정  것  알고 계십니 ?

[빗 리 식정도]

1. 빗  용해 보신 적  습니 ?

① 용해 다     ② 용해보지 다

2. 빗  용해 보 다  어떤 목적  용하 습니 ?

 ① 사(주말 장)  ② ( 단)에 주   ③ 장실 용수   ④ 차    ⑤ 용한  없다

         ⑥ 타( ) 

3 빗 리에 해 들어본 적 습니 ?

① 스, 신 , 라        ②마  신 ,  프 그램     ③책, 잡지

④        ⑤주변 사람, 웃, 가          ⑥들어보지 못했다

         ⑦ 타( ) 

<2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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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  리에 한 심  안 매우필 없  ←-------→매우필

1) 주민 상   용 ① ② ③ ④ ⑤

2) 마   공간 ① ② ③ ④ ⑤

3) 마  내 용  한 모  운 ① ② ③ ④ ⑤

4) 마  벤트  행사 주 ① ② ③ ④ ⑤

5) 가 마다  통 ① ② ③ ④ ⑤

6) 가든  통한 마  경  개 ① ② ③ ④ ⑤

7) 수도  감 효과 보 ① ② ③ ④ ⑤

빗  리 계 매우필 없  ←-------→매우필

1) 리 과 필 에 한 ① ② ③ ④ ⑤

2) 미 어  통한  리 보 ① ② ③ ④ ⑤

3)   지 체  책 ① ② ③ ④ ⑤

4)  벤트  행사 ① ② ③ ④ ⑤

5) 보  지원 ① ② ③ ④ ⑤

6)  효  ① ② ③ ④ ⑤

 그 지 다 그 지 다 보통 다 그 다 매우 그 다

① ② ③ ④ ⑤

4. 빗 리가 필 하다고 생각하십니 ?

5. 빗 리 에 해 알고 계십니 ? (복수 답)

①  통 ②  주차장 ③ 상  ( 상 원)

④ 수  포장 ⑤  도랑 ⑥ 가든 ( 원)

⑦  통 ⑧  연못 ⑨  모 겠다

⑩ 타 (                                    )

     * 참고 미지

     

통  주차장  도랑 가든

[빗 리  안]

1. 정   지 체가 빗  리 를 하  엇  필 하다고 생각하십니 ?

2. 새동네 주민들  빗 에 한 심  하  해  엇  필 하다고 생각하십니 ?

<3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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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 마   매우 심없  ←-------→매우 심

1) 마  미지 향상 ① ② ③ ④ ⑤

2) 수도  감 ① ② ③ ④ ⑤

3) 마  공동체 ① ② ③ ④ ⑤

4) 집값 상승 ① ② ③ ④ ⑤

5) 수  수 ① ② ③ ④ ⑤

6) 경  효과 ① ② ③ ④ ⑤

7) 상  용 ① ② ③ ④ ⑤

빗  용 우  매우걱정안  ←-------→매우걱정

1)  수질 ① ② ③ ④ ⑤

2)  색  (탁도, 질) ① ② ③ ④ ⑤

3) 취 생 ① ② ③ ④ ⑤

4) 해충 생 ① ② ③ ④ ⑤

5) 산  미지 ① ② ③ ④ ⑤

6) 리 시  효 ① ② ③ ④ ⑤

7) 리 시  용 ① ② ③ ④ ⑤

8) 리 시  지 용 ① ② ③ ④ ⑤

9) 리 시  리 어 움 ① ② ③ ④ ⑤

빗  리 참여 사 매우 심없  ←-------→매우 심

1)  통 ① ② ③ ④ ⑤

2)  통 만들 ① ② ③ ④ ⑤

3)  용한 , 단  ( 가든) ① ② ③ ④ ⑤

4)  주차장 ① ② ③ ④ ⑤

5) 주말 장에  용 ① ② ③ ④ ⑤

6) 상 ① ② ③ ④ ⑤

7) 리  한 주민 커뮤니티 참여 ① ② ③ ④ ⑤

 그 지 다 그 지 다 보통 다 그 다 매우 그 다

① ② ③ ④ ⑤

3.새동네가 빗 마  다  어떤 점   십니 ?

4. 직접 참여 해보고 싶거나, 할 수  것 같  빗  리  엇 니 ?

5.직접 빗  용  한다  어떤 점  걱정 십니 ?

6. 후 빗 리에 한 나 참여 가 다  참 할 사가 십니 ?

7.그 에 빗 리를 하  한 안 나 하고 싶  말  시  적어주시  랍니다.

                                                                             

<4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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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① 남  ② 여

연 ① 20  ② 30  ③ 40  ④ 50  ⑤ 60  ⑥ 70  상

직 업

① 업주 　　② 업　　　　③ 사원            ④ 학생

⑤ 직　　　⑥ 단순 직　　⑦ 직, 연 생

⑧ 타 (                )

월 득
① 100만원 하　　　　　　　②100만원~200만원

③ 200만원~300만원　　　　　④300만원 상

정도 ①    ②    ③ 고    ④       ⑤ 타 (          )

주거점  태 ① 가   ②    ③ 월    ④ 타 (          )

거주 간

① 1  미만　　　　　　　　  ② 1  상~5  미만

③ 5  상~10  미만　　　  ④ 10  상~15  미만

⑤ 15  상~20  미만 　　　⑥ 20  상

[통계처리를 한 정보 조사]

 통계처리  한  사항에 한 질 니다. 해당하  내용  체크해주 .

※ 후, 가  뷰가 가능하신  연락처   해주시  랍니다.

   Tel.                                

- 에 참여해 주  감사합니다 -

<5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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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Local Members' Cognition and Attitude of 

Sae-dongnae Stormwater Management Planning

Noh Chowon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 Sung Jongs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more practical scheme to 

carried out Sae-dongnae stormwater management plan effectively and 

successfully by investigating the cognition and attitudes of village members 

that will be the subject of stormwater management. Previous studies on 

rainwater management have mainly been limited to methods and systems, 

and there is lack of research on the practical subjects of rainwater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researched how the rainwater and 

rainwater management plan are recognized by ordinary people and the 

matters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introduce management methods that 

reflected the target area condition will be a help to establish a more 

efficient plan.

The research site ‘Sae-dongnae (Dobong1-dong, Dobong-gu, Seoul)’ was 

planed for a redevelopment for its old facilities. However, the redevelopment 

plan was canceled and 'Recreating village project’is ongoing since 2012, 

and in 2013 it was selected as a case site for Eco-friendly stormwater 

village. Sae-dongnae is a Seoul’s first demonstration 'Eco-friendly 

stormwater village project' for the purpose to ease communication with the 

citizens about the stormwater management policy and expansion of public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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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creasing necessity of the stormwater management represents a 

paradigm shift of stormwater treatment from 'collect and drain' to 'collect 

and keep' the stormwater on site as long as possible. In order to carry out 

this 'on-site' stormwater management plan, it is essential that the citizens 

should participate and lead the plan, that is, the participants of stormwater 

management plan must be considered the main agents of site. Therefore, as 

a bridgehead between theoretical conception and practical plan, this study is 

going to suggest programs and plans which reflect the cognition of 

participants and provide motivations for them to enthusiastically participate 

in the policy.

This research provides a plan to enhance the awareness and participation 

about the stormwater management plan of the local members in the village. 

This research made a investigation of previous studies, case studies, related 

project reports, books, interviews, spot survey. According to the literature 

research analyzed the factors that may affect people recognized, and in 

order to figuring out the preference and awareness of the subjects the 

focusing interview and survey are used. Firstly, derive the elements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the subjects by a literature survey and 

pre-interviews. Using the survey and interview data, analysis the awareness 

of stormwater management's necessity, stormwater management method and 

expecting result of the project. Finally, compare between the aim of project 

and local members' cognition and attitude for enhancing the practical effect 

of the project.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difference between the direction of stormwater 

management plan implementation and preference of local members, values 

conflict situation among local members, preconceptions about pests and odors of 

rainwater that respondents have and existing background knowledge about 

rainwater, the difficulty of management revealed that affect the enforce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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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ject. The main influence factors largely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The stormwater management plan did not reflect the practical situation 

of village and preference of local members, for the plan was carried out by 

local government. In the stormwater management plan, small projects were 

spreaded out without vertical importance order or relative sequence. Therefore, 

Step-by-step enforcement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understanding and 

participation of the local members is necessary for enhancing the project 

efficiency. Furthermore, In order to lead the community participation, events, 

subsidy and countermeasure of education need to support.

Secondly, In the case of Sae-dongnae, value conflict between residents and 

commercial business men was an obstruction of permeable paving construction. 

Difference of priority or local patriotism, lack of conference or information 

about construction can be a reason of value conflict, hence the need for 

developing community spirit with mutual interest and consideration.

Thirdly, as a result of surveys and interviews, 80 percents of the respondents 

said 'rainwater is the same as acid rain' and the image about acid rain was the 

biggest worrying factor of rainwater use. The image was largely expanded by 

media and there were great gaps through individual differences of education and 

acquired information. Therefor, the education of correct information about 

rainwater is essential, and also for the purpose of inducing continuous 

participation, it was found to be important to give a sense of pride for 

participation.

❚Keywords: Stormwater management plan, Rainwater, Green infrastructure, 

  Community participation, User cognition, 

❚Student Number: 2012-2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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