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化空間硏究 l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78호 _ 2022. 5 133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17년 3월 국회 통과된「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은 ‘08년 제정된 기

존 U-City 건설법의 운영상 한계를 전면 개선한 법이다.1)

U-City2)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서 시작된 사업으

로서 세계의 관심을 받기도 했고 우리나라의 통신 인프라
확대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U-City사업은 비교

적 단편적인 공공서비스 수준에서 머문 것은 물론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2014년부터 급격히 축소되고

큰 변화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17년 우리 정부는 다시 스마트시티를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고도화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swoosuh@sookmyung.ac.kr
1)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265,
2017.04.17

2) 유비쿼터스 도시(Ubiquitous city):‘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체계를 갖춘 도시’라는 뜻으로 2000년도 한국에서 등장한 스마트시티

는 가운데 2019넌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수립

하고, 「한국판 뉴딜(2020)」선포 이후 전국적으로 67개 사

업을 진행하고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3). 우리나라 대부분

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신도시 위주로 추진된 관계로 실질

적인 도시문제의 해결보다 단순히 신도시 내 시스템과 서

비스 구축에 집중하다보니 지속성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다
른 나라에 비하여 기술개발 효과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IMD 세계경쟁력센터 (WCC)와 싱가포르 기술디자인대

학 (SUTD)은 공동으로 조사된 2021 스마트시티 인덱스 랭

킹4)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서울은 전년도 대비 34위 상

승해서 118개 도시중에 13위를 차지하였고 이 결과에서 특
이점은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도시로도 알려졌

다. 이번 지표에는 코로나시대에 스마트 방역이나 역학조사

시스템 등이 얼마나 잘 구축되고 운영되어 시민들이 편리

하고 안전한 사회에 살게 되었는지가 평가를 좌우했다고

3) 정희훈, 국내 스마트시티 현황과 시사점, KDB 미래전략 연구소 2021.11,
p31

4) https://www.imd.org/7ywqeii1/naqo1ho3/uch7883z/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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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City, a smart city concept that appeared in Korea in 2000, meaning ‘a city equipped with a system that allows

internet access anytime, anywhere’ received world attention and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expansion of Korea's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However, the U-City project remained at a relatively fragmented level of public service and, as
a result of frequent policy changes, the project scale was drastically reduced in 2014 and there were no major changes. Since

most smart city projects in Korea are focused on new towns, the reality is that the development effect is not clearly revealed in

citizen experiential level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s the focus is on simply building systems and services in new towns
rather than solving actual urban problems. The way to avoid repeating the failures of the previous U-City is to promote a

smart city that can be established as a place to promote experience which citizens can enjoy. In order for a smart city to

cooperate as well as flow naturally with AI, IoT and ICT technologies, and to be established as a creative and organic city, the
strategy should help for people to become accustomed to using smart technologies as well as data without any barri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1) find various understanding and progress of smart city master plans in Korea 2) collect and

compare promotion strategies for smart city in Korea, and 3) categorize smart city content strategies to activate smart city for
citizens. For this, the research method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smart city plans is

investigated through references, reports, and media. Second, the promotion strategies for domestic smart city plans are identified

and compared. Third, the spatial content direction necessary for planning a citizen experiential smart city i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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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는 삶과 환경에서 “스마트”

를 원하고 그 변화의 시간은 매년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 이재용 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에 의하면 시민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직접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경우 오히려 시민 체
감이 떨어지곤 하는데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가 대표적

인 사례로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어 있으나 시민들

이 그 존재를 인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이재용 센터

장은 체감보다는 체험이 더욱 중요하며 시민들이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다5).
시민의 삶과 문화가 함께 살아있는 스마트시티로 정착되

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 및 경제력 창출과 창조적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것이 시

급하다. 즉, AI, IoT와 ICT 기술이 감성과 문화, 예술적 체

험과 접목된 스마트시티에서 사람들이 스마트 기술과 쉽게

융합되고, 데이터 활용에 익숙해지며 스마트 기술 등에 접
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전략의 수립은 매우 중요한 근

간이기에 기존 스마트시티 계획의 추진전략 현황을 파악하

여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분석 결과를 도출하

면서 주요결과 및 시사점, 한계점과 방향성을 제시하여 향

후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에 기
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1)

국내 스마트시티 계획을 종합하여 그 변화를 알아보고, 2)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들을 수집하고 검토한 후,

3)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찾고자 한

다. 일반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념을 기술적인 방향 중심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형식으로 이해했다면 미래지향적
인 스마트시티는 사용자 중심의 측면에서 활성화될 수 있

도록 시민의 공감과 이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예술과 문화

를 접목시킨 공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의도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을 현 시점에서 검토해 보고 그 범위를 국내 상황으로 한

정한다. 이를 위해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겠다. 첫째, 참고문헌과 보고서 및 다양한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국내 스마트시티 계획 현황을 알아보고, 둘째, 선행연

구 등 이론고찰을 통하여 스마트시티 활성화에 있어서 다
양한 체험요소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중심으로 한 논점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국내 주요 스마트시티 계획을 위한

추진전략을 검토하여 특이점, 공통점, 시사점, 한계점 위주

5)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587, 2020.12.15

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참고문헌은 10년 이내 국내·외 스마트 시티 연구 및 관

련 보고자료를 활용하였고 특히 국내 논문자료는 AURIC6)

과 DBpia7) 를 통해 전문학술지 위주로 검색하였다. 국내

스마트시티 계획관련 주제와 키워드가 되어 있는 자료를

검색하여 주요 공간 콘텐츠 요소 현황 중심의 현재 국내
스마트시티 추진전략과 과제를 검토하고 3장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연도별 전략의 변화를 인지하기 위하여

발표된 시기 순서로 정리, 검토하였으며, 스마트시티 조성

을 위한 추진전략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3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본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 검토는 위의 <표 1>과 같이

크게 세가지 측면으로 진행하였는데, 본 논문은 향후 스마

트시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적 연구로 기존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6) AURIC-대한건축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등 협약 학술단체의 원문정보
DB를 구축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로서 건축,
도시, 조경 등 건축도시 분양 전반 연구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센
터 http://www.auric.or.kr

7) DBpia-누리미디어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대 학술 데이터베이스
http://www.dbpia.co.kr

구분 관련연구

스마트시티 계획
기법 및 추진

전략적 측면 연구

김도년 외 3인(2015),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계획기
법에 관한 연구」,한국도시설계학회

김용국 외 2인(2019),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도시설계 전략」,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용국 외 2인(2020),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공원
및 가로 공간의 설계·관리 방안」,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정다래 외 3인(2020), 「혁신지구의 스마트시티 계획 요
소에 관한 연구」,서울도시연구

현창택 외 2인(2021),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비전
및 주요전략 도출」,한국건설관리학회

정희훈 (2021), 「국내 스마트시티 현황과 시사
점」, KDB미래전략연구소

지역문화와 특성화
측면 연구

심기백 외 2인(2019), 「지역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새로
운 스마트시티 구축」,디지털융복합연구

김민국 외 2인(2020), 「도시의 특성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계획 연구-정조포석의 수원화성을 중심으로」,대한
건축학회

이금진 (2020), 「워터프론트 도시재생을 위한 공간·환
경적 스마트시티 성장 전략」,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예술 및 문화적
측면 연구

Jenee Iyer (2017), 「The Heart of Smart Cities: A case
for the relevance of art in data driven cities」,Arts
Management & Technology Laboratory, Carnegie Mellon
University

Chaitanya Gokhale (2020), 「Holistic approach for
cultural infrastructure with reference to future smart citie
s」,E3S Web of Conferences

박현하 외 2인(2021), 「스마트시티 시대, IT기술과 문화
예술」,한국도시설계학회 2021 추계학술대회

<표 1> 관련선행연구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587
http://www.auric.or.kr
http://www.db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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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본 연구 논점 및 주요 키워드를 기준으로 선

행연구자료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는 전반적인 스마트시티

설계 및 추진 계획 측면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두 번째

는 체험적 요소가 들어가는 지역문화와 특성화 측면, 마지

막은 다양한 특성이 나타나는 예술과 문화체험 측면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스마트시티 계획
관련 연구자료의 각 연구자의 관점 및 주요내용을 검토하

였다.

김도년(2015)은 바이칼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의 공간계

획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계획에 관한 연

구를 하였고, 김용국(2020)은 스마트 도시설계의 원칙을 활

용하여 시민들의 일상적인 도시공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했다. 정다래(2020)는 보스톤, 런던, 뉴욕 사례를 중

심으로 혁신지구의 스마트시티 계획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

였고, 현창택(2021)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비전과 주요

전략을 도출하였다. 또한 정희훈(2021)은 국내 스마트시티

현황과 시사점 연구에서 기본적인 스마트시티의 배경과 현

황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국내외 다양한 지역문화의
특성을 살린 스마트시티 계획연구로서 심기백(2019)은 캄보

디아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문화와 기술이 융합되어 관광

자원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화중심의 스마트시티 계

획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시의 특성과 환경친화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김민국(2020)은 정조포석의 수원화성을 중

심으로 한 도시의 특성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계획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금진(2020)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워터프론트

의 특성을 살린 공간·환경적 스마트시티 성장 전략에 관해

해외사례를 분석한 연구를 진행했다. 예술 및 문화를 접목

시키는 측면으로 진행한 스마트시티 연구로서 Jenee Iyer

(2017)은 데이터중심의 스마트시티 설계에서 공공미술의 역

할과 중요성에 대하여 매우 진지한 견해를 정리하였고,
Chaitanya Gokhale(2020)의 미래지향적 스마트시티를 위해

문화예술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시켰으며, 박현하 (2021)

는 스마트시티 시대에 있어서 문화예술 분야의 물리적, 공

간적 확대를 위해 디지털트윈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IT기

술의 접목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해외에는 이미 스마트시티 활성화
를 위하여 시민참여가 활발한 스마트시티를 계획하고, 이를

위해 공공미술 등 문화예술적 콘텐츠들이 공간구상에 포함

되어야 한다는 연구가 활발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의 스마트시티 공간콘텐츠 구상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인 상황이라 본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스마

트시티들의 전략들은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를 비교 한
후 그 결과를 차기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콘텐츠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국가적 차원의 추진전략 수립은 중요한 근간이기에

기존 스마트시티 계획의 추진전략을 검토하여 종합, 분류해

봄으로써 기존 흐름을 파악하고 한계점을 명확하게 인지하

여 향후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공간콘텐츠 및

구성 추진전략 수립에 대비하는 기초연구가 될 것이다.

2. 이론적 고찰

2.1 스마트시티의 정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에 의하면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

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도시정보가

원활히 생산·유통·공유되어 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新산업이 창출되는 것8)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립대 강명구 교수는 스마트도시의 개념을 정의할

때, “어떤 결과적 모습 또는 목적을 표현하는 형태에 초점
을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

기도 한다”고 했다. 스마트도시를 다양하게 정의 내리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을 잘 활용하는 도시’라고

하거나, ‘정보통신기술을 잘 활용하여 만드는 ’지속가능성이

높은 도시’라는 표현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또한 ‘도시가 해

결해야 할 과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
시’라는 방식으로 정의되기도 한다고 밝혔다9).

국가별 또는 기관별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부설 건축공간연구원 스마트녹

색연구단에 의하면 한국은 도시의 경쟁력과 삶 그리고 다

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라고 정의를

내린 반면에 싱가폴, 영국, 그리고 스페인 등의 스마트시티
정의나 또는 유럽연합이나 미주개발은행 IDB에서는 주민

또는 사람의 행위에 중점을 맞추어 정의 자체를 내리고 있

다. <표 2>10)에서 이러한 정의를 종합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와 정의를 기본으로 미래지향적 스마트시티는

인간의 감성과 문화, 예술적 체험 등 소통수단을 통하여 사
용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이해, 공

감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한 창조적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도시정보의 원활한 생산·유통·공유

를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 즉,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인

간친화적 스마트시티로 활성화되어 새로운 시장 및 경제력

창출에 직접적인 역할을 주도하는 스마트시티가 되도록 이
후의 전략은 집중되어야 함을 종합할 수 있다.

8)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265,
2017.04.17

9) 강명구, 스마트 도시 개념과 의미,세계와도시 제9호,2015. 4, p.21
10) https://smartcity.go.kr/소개/에서 발췌하여 종합함.

https://smartcity.go.kr/�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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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정의

한국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
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다양
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도시

싱가폴
기술에 기반하여 사람들이 의미있고 성취된 삶을 살 수 있으
며, 모두에게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 (Smart Nation)

영국
시민참여, 사회기반시설, 사회자본, 디지털 기술의 증가로 살
기에 적합하고 탄력적이며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로서
하나의 완성된 도시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도시

스페인
스마트도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환경 개발을 위해 ICT 기술을 적용한 도시 전체
의 비전

유럽연합
주민과 사업(business)의 이익을 위해 디지털과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
드는 장소

미주개발은행
IDB

개발에 있어서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ICT 기술을 도시
관리에 결합하여 효과적인 정부를 설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도시

<표 2> 스마트시티 정의

2.2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비교적 빠르게 성장

한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정

부 주도하에 진행되면서 공급자 위주로 진행되었고, 새롭게

개발되는 신도시 중심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어 사실

상 도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보다는 신도시의 다양한 서

비스를 구현하는 성격이 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
여 기술개발성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11).

대규모 신도시 건설에만 적용되던 U-City법을 교통 혼

잡, 에너지 부족 등 도시 현안이 많은 기존 시가지까지 확

대 적용12)하고자 하는 등 대안 마련을 위한 시도가 추진되

었으며, 최신 기술과 정보시스템 등의 빠른 발전 덕분에 우

리의 도시와 삶의 공간들은 이전 세기와 비교될 수 없이
진보하였다. 그러나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 계획에 비해 해외에서는 다양한 테마와 지역적 특성

을 두고 개발의 폭을 넓히고 다양성을 확대하고 있는 현

상황이다. 특히 도심 이외 지역, 예를 들어 도시에 비해 상

대적으로 발전이 활발하지 못한 항만 지역, 즉 워터프론트

지역의 성장도구로서 ICT기술들을 적용할 경우, 재생사업
에 접목하고 도시성장을 지속하는 방안으로써 첨단 산업을

워터프론트에 입지시켜 재도약의 기회도 가능하다.13) 도시

인프라의 기술적 부분을 넘어서, 새로운 환경과 신기술에

도시 전체 시민이 공감하고 체험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공

간적 요인을 만들어 가는 전략이 국내 스마트시티 계획에

필요한 상황이다.

11) 조대연,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방향, 건설관리, 2018.06, p.11
12)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265,
2017.04.17

13) 이금진, 워터프론트 도시재생을 위한 공간·환경적 스마트시티 성장 전
략,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2020.08, p.168

2.3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최근 국내에서도 정치인들에 의하여 이슈가 된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 나아가 스웨덴 스톡홀름이 실행하고 있

는 ‘1분 도시’ 등의 개념은 대중교통과 자가용 등 차량 통

행이 도로에서 사라지면서 탄소 배출이 획기적으로 줄어듦

으로써 얻어지는 쾌적해지는 주민들의 삶이 목적이다. 도로
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사람들은 걷거나 자전거를 사용하여

15분 내 접근할 수 있는 직장, 학교, 마켓과 주변의 공원을

쉽게 접근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ICT기능

들로 인하여 삶의 편리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체감형 스마

트시티의 작은 예가 될 것 이다.14)

미국 유타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타시만의 ‘15분 도
시’는 주민들이 특별히 자가용을 운행할 필요 없이 모빌리

티 허브시스템을 통해 공유자동차, 자전거 또는 스쿠터 등

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주민들의 직장과 학교 그리고 병

원은 물론 상점 등은 모두 복합 용도 지역 안에 계획되어

도보로 연결되는 보도나 자전거도로로 연결된다. 자율주행

소형 셔틀도 주민들의 생활을 15분 도시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15).

파리와 유타의 예를 통해서도 해외 주요 도시들은 스마

트시티를 구현하면서 우선순위가 시민 중심이며 이들의 일

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스마트시티 구축에 중점

을 두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부와 기업에 의존해서 이루

어진 스마트 시티 계획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스
마트시티를 주도하는 상황이 공급자 또는 정부에서 민간기

업 및 시민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기

관인 한국IDC에서 발표한 ‘국내 스마트시티 시장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스마트시티는 기존의 ICT인프라 공

급자 주도형 개발에서 시민 체감형 서비스 개발로 사업의

초점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마트 도시의 시민들
의 경험이 중요시되고 도시민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도시개

발을 추진하는 형태가 일반화가 되어가고 있다1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시티 연구센터 백남철 센터장

(2019)은 스마트시티 추진 계획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며 이것을 보다 효과

적으로 구체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17).
스마트시티 조성에 있어서, 시민 중심의 서비스 인프라

를 바꾸고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보행도로, 벤치 등

스마트 기술 및 신기술을 접목하여 편의성, 안전성을 충족

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

술 및 환경개발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면서 새로운 환경과

14) https://www.smartcity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12,
2021.12.31

15) https://thepointutah.org/framework-plan/the-plan/, 2021.08
16) 차종환, “스마트시티 주체, 민간으로 중심 이동”, 정보통신신문,
2020.05.20

17) http://www.eng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 2019.03.07

http://www.smartcitytoday.co.kr/news/article
https://thepointutah.org/framework-plan/the-plan/
http://www.eng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비교연구

文化空間硏究 l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78호 _ 2022. 5 137

신기술에 도시 전체 시민이 공감하고 체험하며 정보를 공

유할 수 있는 공간적 요인을 만들어 가는 전략이 국내 스

마트시티 계획에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문화 향유 등 감성

적 문화예술체험을 통하여 대중 접근성을 높이면서 시민들

의 공감과 이해를 강화하고 재방문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

는 공공시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시민 중심의 스마트
시티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처럼 최신 기술과 정보시스템 등의 빠른 발전으로 확

대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있어서, 그 지속가능과 실

질적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그 해결책으로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사용자, 인간과의 공존이다. 새로운 환

경과의 간극과 이질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
시민들의 일상과 경험 등에서 축적된 정서나 감성적 요인

등을 반영한 콘텐츠 및 공간구상, 특별한 문화예술적 체험

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자국민의 자긍심과 전 세

계적 관심을 높이면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지대한 영향을

준 K-POP 문화예술의 힘이 나타내듯이, 감성과 문화 그리

고 예술과 체험은 대중의 관심과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다
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처럼 스마트시티 조성과 활성

화에 있어서 문화예술과 같은 체험적 요소를 활용하여 자

발적 시민참여와 창조적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 하는 지속

가능성 충족의 문제는 특히 중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도시재생 과정 분석과 쟁점

연구(권희주 외, 2020)에서는, 도시재생 프로그램과 같은 융
복합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 기술, 문화예

술의 장르가 함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유관산업을 육

성시켜 다양한 계층과 사회가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를 공

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융복합 콘텐츠의 신시장 형성과 중

요성에 관하여 언급하였다.18)

우리나라 경쟁력 강화에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
마트시티 활성화에 있어서 ‘문화예술’의 영향력은, 이미 여

러 도시재생 및 활성화 사례에서 그 파급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효과를 내고 있는 최근의 예시로, 지난 2007년

프랑스 정부와 아랍에미레이트가 루부르 박물관의 아부다

비 설립에 합의하고 프랑스 출신 건축가 장 누벨이 설계한

루브르 아부다비는 세계인들의 관심 속에 지난 2017년 11
월 11일 개관되었다. 이를 통해 UAE는 경제력과 군사력

등 기존의 ‘하드파워’를 넘어 교육과 문화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소프트파워’의 강국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

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관광청 산하의 관광 개발 투자회

사가 주축이 되어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그리고 유흥과 레

저 시설 등이 포함되어 균형 있게 계획되었으며, 전시관들
과 레스토랑 및 오디토리움 등 부대시설을 포함해 모두 55

개의 크고 작은 건물로 이루어졌다.19)

18) 권희주, 문현미, 한국의 도시재생 과정 분석과 쟁점,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25권, 2호, 2020, p.189

19) 서수경,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KICA NEWSLETTER VOL.78 18-01,

문화예술, 교육적인 측면에서 유니버설 뮤지엄인 루브르

아부다비는 가족전체가 전시관을 돌며 인류문명의 발전과

정과 예술문화를 동시에 접할 수 있다. 또한 본 전시동에서

분리되어 플라자에 위치한 어린이 뮤지엄에는 추가적인 체

험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기획이 되어 있다. 뛰

어난 기술력과 조형성, 건축가와 도시, 국가의 위상을 높이
는 복합문화시설은 감성과 문화 그리고 예술과 체험을 매

개로 도시이미지를 혁신하는 수단이며, 다양한 시민들의 소

통과 정보공유의 공간이자 다양한 이해를 친밀하게 돕는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지역성 기반의 감성과 문화 그리고 예술과 체험

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술공간환경에 자발적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사용자와 새로운 환경 간의 이질감을 해소하는

유입·홍보·친화 등 활성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급격

하게 개발되는 스마트시티 주요기능과 가치 극대화 및 활

성화에 주요한 수단이 된다. 즉, 지역성과 같은 고유성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의 특성화, 상징화 등은 인간의 삶과 어

우러져 시민들이 공감하고 친근하게 접근하여 이해와 교감
을 극대화하는 감성적 연결고리인 것이다. 이러한 구상 개

념은 ‘자발적 시민참여 촉진과 스마트시티 활성화, 도시개

발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3. 국내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참고한 관련 논문과 연구조사서에서 국
내 스마트시티 계획을 위한 조성 전략 또는 원칙과 같은

주제와 키워드로 구성된 자료를 검색 후 추진전략과 과제

를 검토하여 3장에서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스마트시티

계획에 근간이 되는 추진전략의 핵심내용을 검토하여 특이

점, 유사점, 변화 흐름, 시사점이나 한계점 위주의 분석결과

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향후, 스마트시티 활성화
를 위한 심화 연구에 대비하는 기초자료로 기존 유사 자료

의 현황을 파악함에도 필요하다.

3장에서는 스마트시티의 추진전략과 세부과제, 설계방향

에 대하여 종합하였다. 실질적인 추진 전략 등을 비교하기

위하여 개별 연구에서 사용한 전략의 제목을 사용하고 출

처는 각주를 달아 원문의 제목을 명기하였다. 또한 연도별
전략의 변화를 인지하기 위하여 발표된 시기 순서로 정리

하였다.

3.1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앞서 언급되었듯이 국내 스마트시티는 신도시 위주로 기

본 인프라 구축과 공공서비스 위주로 확장되어 실질적인
산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해외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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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교적 일찍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을 갖고 도시 경쟁

력을 찾고자 했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전략과 대표적

인 성공모델이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특히 노후화된 도시에 적용하는 스마

트사업은 예산과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을 들어 도시재생

차원에서는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역시 피
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6년 국토교통부 1차

관을 단장으로 유관 부처, 공공기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스

마트시티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정보공유와 공동사업의 기

반을 마련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에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스마트시티법 재정을
하는 등 다양한 중심활동을 하고 있다20). 2018년 1월 스마

트시티에 대한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그리고 국내 스마트

시티 사업의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향후 스마트시티 정

책 추진을 위한 도시혁신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

트시티 추진전략 결과로서 나온 7대 혁신변화는 아래 <표

3>21)와 같다. 7대 혁신변화는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
는 도시가 최우선의 가치라는 의지를 볼 수 있고, 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넘어서 실질적인 성장동력의 주체로서 스마

트시티 계획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었다.

변화방향 개념 및 목표

가치지향

기술중심에서 미래가치 지향의 “사람 중심” 도시
·도시가 지향하는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며, 사람 중심의 도시
구현을 위하여 주로 생활 편의성, 도시 경쟁력, 안전․포용성,
비용 효율성, 지속가능성에 집중. 특히, 저소득층, 노약자, 장
애인 등 취약 계층을 배려하는 도시 조성

성장전략

단순 도시개발/관리차원을 넘어 “혁신성장 동력” 육성 도시
·4차산업혁명에 따른 다양한 신기술을 도시에 접목․실증하
여, 도시 자체가 혁신성장의 동력을 키워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

문제해결
확장/인프라에서 효율/서비스 중심 “체감형” 도시
·ICT를 활용한 효율성 제고, 수요자(시민)의 서비스 체감 관점
에서 접근

접근전략

획일적 접근을 넘어 공간/기술/주체별 “맞춤형” 도시
·신도시와 기존도시(노후 쇠퇴)를 모두 아우르는 차별화된 접
근 모색, 도시 여건에 따라 기술구현 수준, 공공/민간 등 주체
별 역할 결정

지속가능성

단편/일회성 보다 플랫폼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
·스마트시티의 ‘도시 플랫폼’ 역할을 강조하여, 기본 인프라
위에 공공/민간의 다양한 기술들이 도입 개선되는 지속가능성
추구

개방성

공급자/공공 주도에서 수요자/민간 참여의 “열린” 도시
·민간 시민의 의견이 도시설계 운영에 반영되는 열린 도시를
지향 하며, 도시계획 초기부터 지자체․민간 등 참여, 팀 챌
린지․리빙랩 등 기법 도입

융합/협업
개별부처 기술별 정책/사업/기술 “융합 연계형” 도시
·각 부처의 유관 정책․사업이 도시를 중심으로 융합․연계
유도

<표 3> 7대 혁신변화

이러한 혁신변화와 함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스마트시

20) 박신원,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정책과 발전전략,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8.04, p31

21)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
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보고서, 2018, p.05

티추진 전략을 <표 4>22)와 같이 개발했는데, 추진전략에

서 특이점은 전략에서 주체별 역할을 포함함으로써 각 각

의 레벨에서 활동하고 도전해 볼 만한 과제들이 연계되어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스마트시티 구현이 가능해지는 전략

으로 보인다. 정부주도의 기술적인 분야의 발전이 U-City

에서 기본적으로 진행한 세부과제였다면 이러한 시스템위
에 “창의”와 “참여” 등 참여자의 능동성이 들어가는 계획

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신도시

위주의 스마트시티 전략에서 지역거점이나 노후 도심을 위

한 도시재생을 위한 스마트시티 전략도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

추진전략 세부과제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신규개발:국가 시범도시 + 지역거점

·도시운영:기존도시 스마트화 및 확산

·노후도심: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도시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도시에 접목 가능한 미래 신기술 육성

·체감도 높은 스마트 솔루션 적용 확산

주체
별
역할

인간창의성 활용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 혁신활동 촉진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민간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공공 인프라 선도투자로 기업투자환경 조성

시민참여
·시민참여를 위한 개방형 혁신시스템 도입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리빙랩 구현

정부지원

·법·제도적 기반 정비

·스마트 도시관리 및 추진체계

·해외진출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표 4> 4차 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3.2 스마트 도시설계의 원칙

스마트 기술의 발전을 통해 도시공간의 전반적인 구조와

사용하는 사용자, 즉 도시민들의 행태에 이러한 기술들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김용국(2019)은 발표한 보

고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도시설계 전
략」23) 내용에서 스마트 도시설계에 적용가능한 다섯가지

원칙을 설정하게 된 내용을 아래 <표 5>24)를 통해 알 수

있다. 앞 3.1에서도 방향의 우선이 가치(value)에서 시작하

듯 연구자들이 도출한 스마트시티 설계의 원칙에서도 시민

의 삶과 생활 방식이 우선시되는 것이 본질의 가치라고 인

식하게 한다. 또한 사람 중심의 공간 조성이라는 원칙에서
특히 “분리가 아닌 공유”라는 의미는 도시설계와 공간설계

를 주도하는 실무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표 5>의 원칙에서는 도시민의 삶에 초점을 둔 내

22) 박신원, 위 보고서, p.31
23) 김용국·조상규·송유미,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도시설계
전략,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9

24) 김용국, 위 논문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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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당시 COVID-19 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며 스마

트 기술의 역할을 인지하고 이러한 긴급상황을 혁신적으로

도울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이 우리 도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전략도 포함된 것이 특

이점이다. 또한 큰 틀에서 원칙을 정함에 있어 공간에 대한

명확성이 다소 부족했던 이전의 스마트시티 계획 원칙과
다르게 도시의 소통과 연결의 기능을 담당하는 가로에 대

한 공간적 범위를 명확히 지적한 부분도 특이점으로 볼 수

있다.

원칙 내용

도시설계의
본질적
가치추구

·기술보다는 도시공간을, 도시공간보다는 시민의 삶과 라이프
스타일을 우선적으로 고려
·이메저빌리티(imageability), 위요감(enclosure), 인간적 척도
(human scale), 투과성(transparency), 복잡성(complexity) 등 도
시설계의 본질적 가치를 이전보다 개선

도시 문제
해결과 기능
향상 추구

·COVID-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대응, 그 밖에 주거, 안전, 환
경, 에너지, 도로,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 문제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해결
·기존의 도시설계 과정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혁신적 가치
추구

열린 설계
지향

·과거 도시설계 패러다임과 스마트 도시설계의 차이점은 변
화의 속도와 파급효과의 세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
·일시적, 임시적, 과도기적 설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

사람 중심의
공간 조성
지향

·가로를 포함한 도시공간을 보행자 중심으로, 가로의 주인을
보행자로 바라보는 관점 필요
·분리가 아닌 공유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설계와 조성
과정의
스마트화
추구

·기존 설계자의 능력과 직관에 근거를 두는 방식에서, 빅데이
터 분석 등의 검증된 증거에 기반을 둔 설계를 강조해야 함
·가상현실(VR), 택티컬 어버니즘(tactical urbanism) 등의 기술
을 활용하여 설계 과정에서 실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설계 과정의 스마트화를 추구

<표 5> 스마트 도시설계의 원칙

3.3 스마트시티 주요전략

정부 주도하에 기술주도형으로 발전한 U-City를 포함하

여 국내 스마트시티 계획이 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과

기부 등 중앙 행정부처들이 중심이 되어 비전과 전략이 수
립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의 입장보다는 해당 부처들

의 입장이 기본이 되었고 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

축에는 다소 부족함이 드러난 것이 현 상황이다. 현창택

(2021)은 보다 전략적인 비전과 방향이 필요하다25)고 밝히

며 STEEP26)분석을 통해 18가지 주요전략을 <표 6>27)와

같이 도출하였다.
스마트시티 주요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분야에 각 각 두 가지 관점

들을 분석에 포함하여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한 주요 전

략을 제안했는데 총 18개 항목의 전략은 포용적 도시설계

(14번)부터 스마트시티 모델 해외수출계획 수립(4번) 등 포

25) 현창택 외 2인,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비전 및 주요전략 도출, 한국
건설관리학회, 2021.11

26) 현창택, 위 논문, p.65
27) 현창택, 위 논문, p.73

괄적으로 나열하여 추후 스마트시티 추진에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시된 결과가 주요 전략이기에

각 각의 전략에 세분화된 과제를 각 지역 단위별로 자율성

을 갖고 계획할 수 있다고 본다.

No. 주요전략

1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를 위한 운영/유지관리 체계 구축

2 스마트시티 관련 법령/시스템 구축

3 국가와 부처간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스마트시티 모델 해외수출계획 수립

5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을 위한 스마트기술 국제표준화

6 빅데이터 기반 예측/예측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7 시민중심 서비스 발전을 위한 생활연구센터 건립

8 개인정보 유출/해킹 리스크 보안시스템 구축

9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기술 개발

10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원순환형 도시혁신

1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12 시민 맞춤형 스마트 교육 프로그램

1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스마트시티 실증환경 확대

14 포용적 도시개발계획 수립

1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구도시 공동개발

16 중소기업·창업 활성화 지원정책 강화

17 스마트 기술과 기존 도시 인프라의 융합

18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정비체계 구축

<표 6> 스마트시티 주요전략

3.4 분석종합

본 연구 3장에 포함된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전략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크게 기술 혁신적, 사용자 체험적, 그리고

공간 컨텐츠적 측면으로 조성 방향을 볼 수 있다.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기술혁신적 방향은 기

본이 되는 전략으로, 이를 위해 도시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시민의 공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스마트 솔루션에 대한 적

용, 기술을 통한 기존 노후화 도시의 재생, 펜다믹사태 등

사회적인 재난에 대응하는 기술적 전략, 그리고 지속 가능

한 스마트 시티 운영과 유지관리에 대한 항목도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로 본다. 특히 도

시설계 과정에 있어서 건축가나 디자이너들의 직관만을 사
용했던 것보다 빅데이터 등의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해

서 보다 VR 또는 그 외의 혁신적인 기술 적용도 필요할

것이다.

중앙행정부서의 주도하에 기술혁신 중심으로 속도에 치

중했던 국내 스마트시티 추진에서 인간중심의 스마트시티

계획안이 만들어지기 위해 현재 다각적인 연구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관련

전략이 ‘인간중심’이라는 표현과 ‘융합’에 대한 고려가 눈에

띄게 확대되었다. 3장에서 다루어진 검토내용들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사람”, “시민”, “수요자”,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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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실질적으로 공감해야 하는 인간에 개발의 초점을 맞추

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인다.

원칙 내용

◼기술혁신적
측면

▪다양한 신기술을 도시에 접목․실증
▪ICT를 활용한 효율성 제고
▪도시 여건에 따라 기술구현 수준, 공공/민간 등 주체별 역
할 결정
▪기본 인프라 위에 공공/민간의 다양한 기술들이 도입 개선
되는 지속가능성 추구
▪기술별 정책/사업/기술 “융합 연계형” 도시
▪도시에 접목 가능한 미래 신기술 육성
▪사회적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 문제 스마트 기
술 활용 해결
▪빅데이터 분석 등의 검증된 증거에 기반을 둔 설계 강조
▪가상현실(VR)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설계 과정에서 실제
이용자의 의견 반영
▪개인정보 유출/해킹 리스크 보안시스템 구축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원순환형 도시혁신
▪빅데이터 기반 예측/예측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을 위한 스마트기술 국제표준
화
▪스마트 기술과 기존 도시 인프라의 융합

◼사용자 체험

적 측면

▪기술중심에서 미래가치 지향의 “사람 중심” 도시
▪수요자(시민)의 서비스 체감 관점에서 접근
▪공급자/공공 주도에서 수요자/민간 참여의 “열린” 도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민간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맞춤
형 지원
▪시민참여를 위한 개방형 혁신시스템 도입
▪시민의 삶과 라이프스타일 우선적 고려
▪가로를 포함한 도시공간의 보행자 중심 조성
▪공유 지향 방식의 전환 필요
▪시민 맞춤형 스마트 교육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공간 컨텐츠

적 측면

▪도시계획 초기부터 지자체․민간 등 참여, 팀 챌린지․리
빙랩 등 기법 도입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리빙랩 구현
▪시민중심 서비스 발전을 위한 생활연구센터 건립

<표 7>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전략 주요내용 분류

스마트시티 조성에 있어서 시민들이 다양한 경험 및 체

험을 하게 함으로서 기술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
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과 경제 분야가 활성화되도록 한

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신사업 또는 창업 생태계를 스

마트시티 내에 구현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로변 설

계에 있어서도 기계나 자동차 도로 등 포함 시 스마트화

된 공간을 시설들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를 하는 것은 필요

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환경 발전을 위해 스마트시티 리빙
랩 등의 확장이 필요하다. 혁신적인 창업 환경을 만들어 줌

으로써 새로운 경험과 체험이 이루어지는 스마트시티가 구

성될 것이다.

또한, 공간에 관련한 내용을 참조할 수 있는데 U-City에

서는 기술적인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었다면 현재 다수의

스마트도시계획에 있어서 공간적인 대안 마련과 적용에 대
한 전략이 크게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3장에서 비교한 국

내 스마트시티 관련 전략들에서는 공간컨텐츠로 활용할 내

용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차기 스마트시

티에 활용할 공간컨텐츠 관련하여 현재까지 특이점은 크게

없고, 다만 ‘3.2 스마트 도시설계의 원칙’에서 설계 프로세

스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스

마트 설계 프로세스가 활성화될 경우 다수의 인터랙티브한

공유공간이나 기술과 공간이 효율적으로 융합된 다양한 공

간 창출이 예상된다.

4. 결론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추진전략을 검토하고 각 전략과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U-City

시대에서 스마트시티로 발전하면서 기술과 정보통신 인프

라구축에 관련한 내용보다 도시 전체와 시민의 쾌적한 삶

을 위한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② 도시재생에 관련한 스마

트시티 추진전략이 확대되고 있다. ③스마트시티로 인한 삶

과 환경에 대한 가치상승에 대한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④
융합적 공간구성 전략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⑤시

민 중심의 공간과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시

민 체감형 스마트도시의 방향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국내의 스마트시티에 적용 가능한 기술력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이며 물리적인 스마트시티를 구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재료와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
나 그러한 기술들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

과의 공감대를 기획하여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도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환경을 함께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된다. 스마트시티를 계획하는 과정에서도 시민

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그들이 스스로 어떠한

공간컨텐츠가 필요하고 어떻게 기술이 적용되어야 할지를
판단하고 제안하는 주체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적

극적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를 설계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분석해 본 3장 전략들을 포함하

여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현재보다 더 사용자 중심, 즉 시민 중심의 디자
인프로세스로 개선하고, 기술과 사람 중심의 환경개념을 융

합하는 흐름이 그 어느 시대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지

한다.

지역성, 상징성을 내포한 공공미술 등 감성과 문화 그리

고 예술과 체험을 담는 열린 공간을 특화하여 다양한 시민

들과의 감성적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클러스터를
구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룬 스마트시티 활성화 전략비교에서 찾고

자 했던 공간 컨텐츠적 요소들은 현재 국내 스마트시티 전

략에는 아직 많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후속 연구

에서 감성과 문화 그리고 예술과 체험에 대한 부분을 포함

하여 공간체험적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본 연
구에서 종합된 자료들은 이후 본격적인 창의적 스마트시티

설계 연구를 시작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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