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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도시재생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수원시 사례를 지

속가능발전목표(SDGs) 관점에서 분석하여,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노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지

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제시된 지표 등을 활용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

용사회’ 전략 관점에서는 다양한 관련 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노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관점에서 보면, 공공

체육시설 또는 생활SOC 인프라가 부족하고 열악하다는 점이다. 또한 실제적인 사업계획 및 정책은 부재하다. 둘째, ‘혁

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전략 관점에서는 상권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교류센터, 공공상생상가 등의 인프

라 조성 및 상인활동지원, 골목마켓 운영 등과 같은 정책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노인의 생활체육 및 관련 활동과 관련

된 정책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에서는 번영의 관점

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목표가 뚜렷하고 이를 위해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사업으로 판단된

다. 다만 주민과 공무원 등의 협력을 통해 환경정비활동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도심쇠퇴지역의 특

성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의 참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은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분석내용을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과의 연계를 통

해 노인의 생활체육 관련 콘텐츠를 끌어내야 한다. 둘째,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도시 전체에 대한 노령화 지수를 도

출하여 실제 노인들의 거주 현황 및 실태를 자세히 조사하고, 기초 의료 및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조례 개정이 우선적으

로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지의 여건이 상이하므로 도시, 농촌, 어촌, 도농복합지역 등에 따라 유형별

로 생활체육 관련 계획의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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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ctivation Plan of Aged Persons’ 

Living Sports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 Focusing on the cas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Plan in Suwon

Won Ho 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 of Suwon city, where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being promoted most actively among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ere is the results 

derived using the indicators presented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strategy of ‘an inclusive society where people can live like 

human beings’, various related projects are being pursued in conjunction with each other, but from 

the point of view of vitalizing sports for the elderly, public sports facilities or SOC infrastructure 

for living are insufficient and poor. In addition, practical business plans and policies are absent.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trategy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through 

innovative growth’, there are policy project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such as an 

alley trade center for revitalization of the commercial district. However, there is no policy related 

to physical education and related activities for the elderly, so it is necessary to discuss it. Lastly, in 

‘a clean environment for future generations to enjoy together’, the goal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s clear from the perspective of prosperity. 

Based on this analysi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raw out 

contents related to life and physical education for the elderly through linking with projects that 

meet local conditions. Second, when establishing an urban regeneration strategy plan, an aging 

index for the entire city should be derived, and the actual status and conditions of the elderly 

living in the city should be closely investigated, and revision of ordinances for basic medical care 

and sports facilities should be considered. Lastly, since the condition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sites are different, it is necessary to present customized guidelines for life sports-related 

plans by type according to urban, rural, fishing village, urban-rural complex area,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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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난 4월 18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되었다. 특히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의 운영시간, 10인 이상의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및 집회, 종교 활동 등의 모든 조치

를 해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교통연구원(2021) 연구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사회적 거리두

기 순응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피로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민수 외, 2021). 이는 국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피로가 한계까지 누적되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저하된 상황으로 판단된다(보건복지부, 2022.4.15.).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이 야기되었는데, 국민의 생활체육 활

동도 큰 영향을 받았다(손원호·손순호, 2022). 2021년 국민체육조사 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체육

시설의 이용 등이 제한되며 생활체육 참여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그 예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2.1.10.). 이는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선언하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기를 권고하면서 불필요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을 취소하고 집단감염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 중단 등의 조치에 따라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강제 폐쇄된 이유이기도 

하다(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0; 권재윤·남상백, 2021).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생활체육 활동 관련 정책, 더 넓게는 스포츠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가

로 인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3.14.), 노

인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다소 제한되어 있었다. 노인 인구의 증대에 따른 고령화 사회에서

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바로 주거문제, 취업문제, 의료비, 생계비 등 소득과 관련된 문제 등이 나타나는 

데 이를 위해서 국가 정책적인 차원의 복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한다(설민신·최현주, 2016). 

2000년에 노인 인구가 7.2%를 넘어서, 2017년에는 14%로 집계된바 그 2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

고, 203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를 넘어선다는 통계에서처럼 현재에 이르러 노인 인구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유장옥, 2015). 특히 도심쇠퇴지역에서의 고령화와 연계된 노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이슈에 대안을 찾지 못할 때 대한민국 사

회의 균형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미 이러한 문제점들

은 현재 사회적인 논쟁거리가 되었고, 이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쇠퇴 현상을 겪고 있는데, 지방 도시의 쇠퇴는 주변 지역에 악영향을 

미쳐 지역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대와 지역 간 격차를 발생시켜 결

과적으로 인구 공동화 현상과 지역경제침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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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강현철·최조순, 2020). 이처럼 도심의 쇠퇴 현상은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 우리나라에서 심

각한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어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관점에서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속

가능한발전목표(SDGs)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협력하기도 하지만 국가나 도시의 여건에 따라 발생하

는 다양한 도시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지표 및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박진호, 2021). 특히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의 17개 목표 중(SDGs) 3번째 목표는 ‘모든 연령

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으로 전 연령대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지속할 수 있는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내용이 연관된다.

본 연구는 도시의 고령화 문제 및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들의 생활체육이 중

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도시재생사업

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수원시 사례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점에서 분석하여, 도시재

생사업에서의 노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현재 수원시에서 추진 중인 5곳의 도

시재생 사업대상지의 전략 및 활성화계획상의 주요 내용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전략 중에서 노인의 생

활체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등과 연계하여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활성화 방안 및 정

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UN SDGs(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새천년개발목표(MDGs) 종료 

후, 2015년 9월에 새로 설정된 목표이다. 인류의 보편적 사회문제, 지구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경제

문제 등을 2030년까지 17가지 주요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

목표이다(UNSDGs 협회). 2015년 제70차 UN총회 및 UN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에서 193개국 만장일

치로 제정되었으며, 2030년까지 모든 회원국의 해당 목표 달성을 권고해 오고 있다(박지연, 2021). 

UN(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인류의 

번영을 위해 힘씀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이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대내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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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의식 있는 국가적 프레임워크 수립을 해야 한다. 국가들은 목표 이행 

과정에 대한 후속 조치와 진전 상황을 검토해야 할 중요한 의무를 갖고 있다(황선영·김지원, 2020).

<그림 1> 지속가능한발전 목표와 지표

자료 : 지속가능발전포털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강화를 2018년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

획’을 보완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였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성

공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화가 중요하다는 합의에 기초해 각 국가와 지방 차원에서 이행 매뉴얼도 

만들어졌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경제의 번영, 사회적 통합, 기후변화와 도시의 환경 지속가능

성을 개선하는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도시의 정치와 행정 지도자에

게 실용적이고 유용한 안건을 제시하고 있다(이창언, 2020).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함께 경

제적 이익 창출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기업 및 조직의 성장, 발전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환경, 사회, 지

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ESG)와 같은 비재무적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이 늘고 있다(경주신문 202110.14). 특히 ESG는 기업투자의 틀로서, 기업 경영활동과 주요 의사결

정 및 장기적 차원의 기업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혜미, 2021). ESG 투자

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도이치뱅크(Deutsche Bank)에 의하면, 세계 시장에서 ESG 

투자 규모는 2030년까지 100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기업들은 ESG 경영

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조상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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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노인 생활체육의 중요성

1980년대는 체육, 다시 말해 생활체육 또는 평생체육이라는 프레임이 적용되지 않았던 시대이다. 스

포츠라는 개념은 성인 청년 또는 프로들의 활동이라는 개념이 더 우선시 되며 인식됐다. 그러나, 2002

년 한일월드컵 이후로 평생 스포츠, 생활체육, 스포츠 복지라는 개념이 국민에게 인식되면서 사회 인식

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대중스포츠라는 이미지가 격화되었고, 국민이 새로운 문화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사회현상의 변화는 경제적인 여건의 성장과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고착되면서 다양한 

인식과 개선방안이 융합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화로 장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고령화가 

점차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늘어난 노년층 사이에는 등산 붐이라는 스포츠를 통한 건강증진 겸 취미생

활에 관한 관심이 지대해졌는데, 이는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외적인 변화, 즉 신체적 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해지려는 욕구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외적인 용모에도 많은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는 점이다. 

그렇지만, 인구 고령화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는 그만큼 인구의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요인으로 들어서며, 사회 부적응과 탈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건강 문제나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 성인병 등 지속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이러한 노인건강 관련 심각성

은 과도한 의료비 증가나 의료보급 관련 문제 특히, 코로나 문제로 의료보급에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개인 또는 국가에 이른 재정적인 불안요인이나 경제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다가올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면서 노인의 웰빙을 위한 방안으로 생활체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는 노년기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송

민선·양남영, 2018). 특히, 생활체육 참여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변화를 일으키고(최철영·조현

철, 2012),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으며, 심리적, 신체적 건강증진 및 유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의료비 

절감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한, 고령자나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결국 스포츠시설의 이용이 필요하며 

재미와 경쟁심을 유발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위축 현상을 탈피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 생활체육 참여를 통해 여가 만족과 자아존중감, 인간관계 형성과 

심리적 및 신체적 이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높은 만족감을 통해 정신건강을 긍정적으

로 인지하게 된다(정주혁 외, 2021).

노인 인구의 증가추세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약 10년 뒤부터는 생산가능인

구가 점차 감소하게 될 것이고,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인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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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늘겠지만 이를 받쳐줄 사회 인프라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다시 풀이해보자면, 지금의 생산가

능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수 있는 구조지만, 2050년이 되면 1.4명당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

이 된다. 이는 연금사회보장제도에 가장 큰 문제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젊은 층은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고 경제성장률을 떨어트리

며 성장동력을 약화하게 된다. 은퇴 또는 퇴직 후에 찾아오는 경제력 상실감은 노인 인구에 가장 치명

적인 심리적 상처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2> 고령자 경제활동 동향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런 고용률 문제는 결국 경제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국가사회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몰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는 건강한 신체를 통해 더욱더 신체적

인 활동에 대한 욕구가 발전하고 건전하며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다. 즉, 생활체육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회복하고 인지적, 행위적 몰입을 통해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고 증진되며 삶

의 질이 향상된다(이정우 외, 2020).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코로나 19 상황

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정한 수준을 지키며 젊은 층 인구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의 외부적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중 가장 주목받는 걷

기 운동을 위해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대상지를 물색하고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재

생사업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노인은 자신이 태어나고 생활한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특성



192 | GRI연구논총 2022년 제24권 제2호

은 노인의 삶과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주거환경이나 거주하는 주변 지역의 상

태가 취약하다면 노인의 삶과 질은 더욱 낮아질 것이고 건강에 기능적인 면에서도 문제점이 지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급속 성장에 따른 도시계획은 대부분이 도로나 환경, 시설물 개선에 몰두하였고, 

가속된 경제성장을 통해 수도권의 위성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결국, 도시재생이란 

쇠퇴하는 도시를 새로운 중장기 계획을 통해 인적자원,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물리

적, 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정동, 2020). 하지만,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국가시범지구

로 선정되었기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성과 도출에도 한계점을 보였고, 최근 도시재생사업이 주거환

경개선이나 주택공급 효과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변창흠, 2021).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의 선행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과 도시재생과 생활체

육 간 연계’관련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주요연구로 서혜윤·최은호(2022), 정헌주 외(2022), 이혜미

(2021), 김기만 외(2021), 오종택·전광호(2021), 박진호(2021), 문현미(2020) 등이 있다. 서혜윤·최은

호(2022)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시너지 및 상충 관계 분석 : 목표 15(육상 생태계 보

전)를 중심으로」에서 K-SDGs에서 목표 15의 지표와 타 목표 지표와의 연계성 분석을 통해 K-SDGs 

전체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제안하였다. 정헌주 외(2022)는 「우주와 국제개발협력: 우주

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에서 우주기술이 SDGs의 핵심 가치인 사

람(People), 지구환경(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에 어떻게 기여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김기만 외(2021)는 「국가혁신시스템 관점에서 바라본,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지표 개발 탐색적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SDGs 달성을 위한 STI의 

지표가 설정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지표들이 설정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재 유엔 SDGs의 목표별 지표 및 

우리나라 SDGs 목표별 지표가 STI 차원의 지표를 얼마나 현재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오종택·전광호(2021)는 「코로나 팬데믹과 SDGs에서 한국 지자체의 역할과 대응 체계」에서 코로나19 팬

데믹 사태를 극복하고 뉴노멀시대로 진입하기 위해 재난관리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을 UNSDGs의 틀 속에서 살펴보았다. 박진호(2021)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협동조합형 공공지

원 민간임대주택의 관계성 연구」에서 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정책적 요소와 지

속가능발전목표(SDGS) 간의 상호연계성을 검토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문현미(2020)는 「지속

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론적 고찰」에서 제3차 지속가능발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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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에 새롭게 추가된 한국형 SDGs인 K-SDGs의 세부목표로 제시된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

라는 큰 흐름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관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관련 주요 연구로  이정은·박윤미

(2021), 박현정·이희정(2020), 이유경·이승호·조영태(2018), 정광진·이종근·이삼수(2016) 등이 있다. 

이정은·박윤미(2021)는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쇠퇴진단 고찰」에서 이미 수립된 전략계획 19

개와 정책ㆍ학술연구 11개를 비교·분석하였다. 박현정·이희정(2020)은 「도시재생사업 유형화를 통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계획적 적합성 연구」에서 서울시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도시재생 활성화 유형별 

도시재생 방향에 따라 하위 활성화계획이 일관성을 가지고 본래의 목표대로 계획수립이 되었는지 대하

여 전략계획과의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이유경·이승호·조영태(2018)는 「한국의 수변공간 도시재생사업

특성 연구: 2016-2017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을 중심으로」에서 2016년과 2017년도에 선정된 도

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의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의 수변공간을 얼마나 고려하여 계획

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정광진·이종근·이삼수(2016)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사업유형 및 재원조달 특

성 분석」에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분석하여 어떤 유형의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도시재생과 생활체육 간 연계 관련 연구 사실상 부재하며, 다만 유사연구로는 코로나19(장준민·김태

홍, 2021), 외국 이주민의 사회통합(김희재·김현숙, 2013), 지역사회복지(박인태, 2000), 지방자치단체

(김문기 외, 1998)차원에서의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가 있다. 장준민·김태홍(2021)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의 기의 생활체육 위축과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생활체육 

수행현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향후 충청남도 생활체육 활성화 전략에 관해 설명하였다. 김희재·김현숙

(2013)은 외국 이주민의 체육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체육활동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생활체육 참여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인태(2000)는 「지역사회 복지차원의 생활체육 활성

화를 위한 동호인조직 운영모형 연구」에서 생활체육 동호회조직의 결성을 확대하고 운영체계의 합리화

를 모색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문기 외(1998)는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울산 지역사회의 생활체육 활성

화 방안」에서 울산시의 생활체육협의회 조직과 주요 사업, 예산과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등록 체육시설의 

현황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지방자치화시대의 울산시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을 분석

한 연구는 상당수 존재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과 생활체육 간에 연계한 연구는 전무

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생활체육에 초점을 맞추어 수원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도시재생사업 자체의  장소성, 활성화 방안 제시에 그친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지의 여건과 노인의 생활체육 간 연계연구가 부재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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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연구의 분석 틀

쇠퇴하고 있는 도시공간에서 노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는 지속 가능한 발전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서로 다른 영역과 주체들이 비슷한 이슈들을 하나의 목표로 묶고 서로 

다른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평가할 수 있는 준거 틀로서 의의가 있으며, 목표의 통합을 촉진하

고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그동안 많은 도시 정부에서는 기존의 도

시 비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준거 틀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

표(SDGs)체계와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고재경, 2020).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이행과 국가

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년의 계획 기간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번 계획은 2021년부터 2040년까

지의 계획으로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사회적 불평등, 기후변화, 코로나19, 기술변화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는 여건을 분석해 기존 122개 세부목표, 214개의 지표에서 119개 세부목표, 236

개 지표로 변경하였다(국가 지속가능발전포털). 

<그림 3> 연구의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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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계획인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에서 제시하고 있

는 목표와 지표를 토대로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일반적인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은 주로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남은 노인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심쇠퇴지역에서의 노인복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

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도심쇠퇴지역에서의 노인의 주거복지, 생활 편의성 그리고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수원시 전체의 도시

재생사업을 조망할 수 있는 수원시 전략계획(수정본)과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매산

동, 세류2동, 연무동, 경기도청 주변 등 총 5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1> 도시재생사업과 노인 생활체육 관련 K-SDGs 목표별 세부목표

전략 목표 세부목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

하고, 회복력을 강화한다.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만성질환의 위험요인관리와 건강보장을 확대한다.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
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계획 및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통합적 도시
재난 위기관리를 개발, 이행한다. 

•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한다.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 나이, 성별, 장애여부,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
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한다.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13 기후변화와 대응 •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역량을 강화한다.

2. 분석대상 및 현황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전체

이다. 수원시는 2017년 9월에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이를 근거

로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되었다. 수원시는 행궁동 일반지역을 시작으로 2016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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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총 5개소의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원도심 역사문화 재

생 활성화 지역 3개소와 원도심 주변 주거 중심재생 2개소 마중물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수

원시, 2022).

수원시는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시도하였

다. 또한, 도시관리에 있어 새로운 형식의 중간지원조직인 수원도시재단을 설립하여, 이를 토대로 지

역 현장에서의 주민공동체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

고 있다. 수원시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정을 보면, 여전히 행정주도의 정비계획의 성격이 강하

지만 민관협력을 전제로 하는 지역공동체의 주체적 활동계획으로 이전해가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볼 수 

있다(수원일보, 2021.4.30.). 

구체적으로 세부 활성화 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수원시에서는 행궁동뿐만 아니라 매산동, 세류

2동, 연무동, 도청 주변 등 총 5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하고 있다. 먼저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은 

2016년 수원시 최초로 추진되기 시작해 작년 말 처음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적

인 모델 역할을 해왔다.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6년 팔달구 북수동, 매향동, 남수동, 팔달로 

1·2가 78만6749㎡를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지난 2013년 생태교통 수원 행사 이후 카페 등이 유입

되며 행리단길로 대표되는 정조로 서쪽과 달리 낙후됐던 동쪽 구역에서 추진됐다. 6년간 국비 50억 원

과 시비 50억 원 등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인프라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한 사

업들이 진행됐다(경기신문, 2021.10.27.).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2018년 팔달구 고등동, 매산

동 일대 약 412,870㎡를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 경기도청 이전에 따라 도시 쇠퇴가 가속화 되는 

경기도청 주변을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토대로 공유경제를 구현하는 365일 활력이 넘치는 지역밀

착형 공유경제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매산동 도시재생사업은 2018년 팔달구 매산로1가 

일원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 수원의 관문으로 산업의 중심지로서 번화했던 수원역 앞을 지역

자원 활용 및 주민참여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증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연무동 도시재생사업

은 2020년 장안구 연무동 일원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 연무동의 특성상 노령인구가 많아 연무

동의 ‘어르신’을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재생사업과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즐기고, 모두가 누리는 

주민주도형 스마트한 도시재생이 주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세류2동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 권선구 

세류2동 일원에서 사업이 시작되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생활 SOC 조성 및 동행공동체 지속운영, 타

켓 맞춤형 골목상권으로 소비변화 대응, 모두에게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등이다(경기도 도시재생지원

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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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원시 도시재생사업 개요

도시재생 대상지 사업기간 면적(㎡) 내용 주요특징

행궁동
2016년 국토부 도시재

생사업
(일반근린형)

2016-2020 79만

•역사문화의 거점도시
• 수원시의 역사문화 랜드마크 로서 

매력있는 도심 조성
• 노후건축물 개선, 역사문화 자원 

활용

역사·문화자원 활용 : 수원화성

커뮤니티 비즈니스 : 마을관리, 
양조, 조경협동조합

경기도청주변
2017년 

경기도형 도시재생
(일반근린형)

2018-2022 42만

• 원도심 활성화의 거점 중심지
• 원도심 활성화 및 경기도청 이전에 

따른 대책마련
• 지역 역사·문화·인적자원 공유 경제 

구현

지역밀착형 공유경제 : 공유냉 장고, 
장난감, 가드닝, 육아 등

고래등(지역공동체 거점공간)

청년문화기획자 양성

매산동
2017년 

경기도형 도시재생
(일반근린형)

2018-2022 19만
•상생을 통한 중심지 기능회복
•중심상권 및 공공기능 회복
•원도심 수원역세권 활력증진

시장·골목 상권활성화

청년문화

다문화

연무동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

2020-2023 25만

• 지역 역사문화 및 자연경관 활용 
지역거점

• 수원화성외곽 인접지 정비를 통한 
문화특화공간 조성

• 동공원 등 자연경관 활용으로 장소
성 제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마을관리

스마트도시

세류2동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일반근린형)

2020-2023 13만

• 장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
는 전략거점

• 수원비행장 이전적지 개발에 대응 
맞춤형 도시재생 수립

• 노후주거지역과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발전방향 제시

생활기반시설 조성 및 주택정비

골목상권관리

자료 : 수원일보(2021. 4. 30.), 수원시(2022)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Ⅲ. 연구 결과

1.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지속 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해 포용사회, 혁신성장, 깨끗한 환경, 평화와 협력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첫 번째, 전략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는 사람, 

개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근거로서,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식량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강

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성 평등 보장,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

성 등이 주요 전략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노인들의 생활체육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K-SDG)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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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표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수원시 총인구는 2022년 2월 기준, 1,217,974명으로 경기도에서 첫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최근 20

년간 인구가 가장 적었던 2001년 대비 25.9%의 인구가 증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인구가 지속해

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최근 10년간 유소년과 청장년 인구는 감소세를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는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며, 수원시 지역사회 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

라는 방증이다. 유엔(UN)은 65세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우리나

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20만6000명으로 노인인구비율은 15.5%에서 16.4%로 높아졌다(조선일보, 

2021.7.30.). 수도권의 대표적인 특례시인 수원시의 경우에도 2022년 2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비율이 

약 18.7%로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상대적으로 수원시 내에서 고령화율이 높은 팔달구에서 3곳

의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3> 수원시 고령화율 및 도시재생사업 선정지역

구분 인구수(명) (외국인 제외) 65세 이상 인구(명) 고령화율(%) 도시재생사업 선정지역

수원시 전체 1,184,996 222,000 18.7

장안구 273,339 38,772 14.1 연무동

권선구 368,667 44,495 12.1 세류2동

팔달구 181,806 28,542 15.6 행궁동, 경기도청 주변, 매산동

영통구 361,184 28,902 8.8 -

자료 : 수원통계, 5세 계급별 인구현황(외국인제외)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최근 수원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였는데, 변경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외지역 없는 촘

촘한 재생, 특화지역 재생, 재생 촉매로서의 거점개발 등으로 나타났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전략에서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는 7개 사업,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은 1개 사

업,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은 6개 사업, 그리고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

와 주거지 조성’은 12개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관련 사

업은 인프라 조성 및 개선사업이 주을 이루고 있다. 특히 대상지별 마을사랑방, 24시마을발전소, 연무

마을 어울림센터 등 명칭은 다르지만,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이라는 것이 공통

점이다. 경기도청 주변의 24시마을발전소는 주거밀집지역에 주민커뮤니티 형성과 주민공동체의 공유

공간 설치를 위한 거점 공간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사업은 연무동의 스마트 생활 지원사업이 

유일하다. 스마트 생활 지원사업은 독거노인의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 감성적 대화, 응급상황알림 등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사업은 주변 거리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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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범죄예방 개선 등 생활 안전 부문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연무동의 경우는 배송 서비스, 호출식 교

통수단 지원 등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와 도시데이터서비스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계획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전략 관점에서 노인과 관련된 5곳의 활성화 지역의 계획을 살

펴보면, 일반적으로 노인복지관과 같은 인프라 조성에 국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무동의 경우 최근 

연무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공사를 시작했다. ‘세대통합 어울림공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경로당

에서는 노인대학을 운영해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고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돌봄이 필요

한 지역 아이들에게 교육과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지데일리, 2022.2.26.). 이처럼 지속가

능발전목표 관점에서는 다양한 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노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관점에서 보

면, 공공체육시설 또는 생활SOC 인프라 부족 또는 열악이라는 현황 파악 정도이며, 실제적인 추진사

업은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두 번째, 전략인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번영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근거로서,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등이 주요 전략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노인들의 생활체육 관련 지속

가능발전목표(K-SDG)별 세부목표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전략에서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은 7개 사업,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는 7개 사업, ‘모두를 위한 불평등 해소’는 4개 사업이 세부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관련 7개 사업을 살펴보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 상권교류센터, 공

공 상생 상가 등의 인프라 조성 및 상인 활동 지원, 골목마켓 운영 등과 같은 정책사업 등이 있다. 특히 

매산동의 경우 청년 인큐베이션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탈되는 대학생, 청년층 재유입

을 위한 공간제공으로 콘텐츠 양극화 해소 및 콘텐츠 기업 육성 등을 위해 인큐베이팅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년층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관련 4개 사업을 살펴보면, 공유경제 및 공간이라는 키워드 핵심으로 판

단된다. 경기도청 주변의 경우, 향교로 남측에 음악, 미술, 방송, 인문 관련 업체가 밀집한 지역의 특

수성을 연계한 관련 동에 대한 공유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세부적으로 거점 공간을 공유하

고, 화장실 리모델링 및 지역 내 종교시설 주차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1월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임시거점공간인 

‘고래등 24시마을공유소’가 활성화를 위해 수원도시재단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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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일오컴퍼니, 큰집마을협동조합으로 공유경제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협약

식을 체결했다. 고래등 24시 마을공유소가 조성된 고등동 지역은 주거지 중심지역으로 먹거리, 돌봄, 

복지, 여가 등의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이다. 이에 도시재생사업 이후에도 지

속해서 이를 제공하고 마을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사회적 경제주체의 운영 및 주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구축이 필요했다(e수원뉴스, 2021.1.14.). 또한, 권선구 내외국인 중 25.2%가 세류2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41.2%가 다문화가정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실질적인 조화가 필수적인 지역의 특성으로 

소외계층을 포용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3.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세 번째, 전략인 ‘미래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은 번영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근거로서, 건강

하고 안전한 물관리,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와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육상생태계 

보전 등이 주요 전략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노인들의 생활체육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K-SDG)별 

세부목표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미래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전략에서 ‘기후변화 대응’ 은 7개 사업이 세부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7개 사업을 살펴보면, 행궁동 성안마을 행궁르네상스 사업의 경우, 생태교

통마을 보존을 위해 ‘차 없는 거리’행사 개최 및 생태교통마을 보존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청 주변의 경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밀집 지역으로 별도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없

어 악취 등 위생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친환경 에너지 순환시설의 도입을 통해 마을환

경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매산동의 경우에도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에 따른 

깨끗한 매산동을 위한 쓰레기 발효·소멸장치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세류2동의 경우에도 매월 주민, 

공무원, 마을공동체 등이 함께 청소 및 환경정비를 실시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깨끗한 마을을 만

드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4. 시사점

지속 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력을 해함 없이 현재 세대의 필

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김태완, 2018).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행위 자체는 이러한 의미를 반영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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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강현철·최조순, 2020), 특히 청장년층뿐만 아니라 노

인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생애주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점에서 노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수원시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분석해보면, 기존 포용사회, 혁신성장 및 불평등 해소, 깨끗한 환경 개선 등의 전략과 목표에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과 목표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저출산, 고령

화 및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도시 상황에서 적극적인 노인의 참여를 통해 활성

화 전략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특히 포용사회 전략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목

표에 부합하는 사업은 연무동의 스마트 생활 지원이 관련이 있으며, 이는 연무동 특성상 고령 인구가 

많아 커뮤니티 캐어 차원에서의 접근이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마저도 노인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다기

보다는 단순히 독거노인 등의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대상지는 사실상 고령 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외부에서 청년을 유치하거나 하

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노인생활체육 관련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보다

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부족, 생활체육 및 의료시설 부족에 대한 실제적인 추진 방

향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도시재생여건 및 사업과 연계된 체육활동에 버금가는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 및 추진해야 도시재생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 론 

도시의 고령화 문제 및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들의 생활체육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도시재생사

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수원시 사례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점에서 분석하여, 도시

재생사업에서의 노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특히 현재 수원시에서 추진 중인 5

곳의 도시재생 사업대상지의 도시재생계획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전략 중에서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

와 관련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미래 세

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제시된 지표 등을 활용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전략 관점에서는 다양한 관련 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노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관점에서 보면, 공공체육시설 또는 생활SOC 인프라가 부족하고 열악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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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적인 사업계획 및 정책은 부재하다. 둘째,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전략 관

점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교류센터, 공공상생상가 등의 인프라 조성 및 상인활동지원, 골

목마켓 운영 등과 같은 정책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노인의 생활체육 및 관련 활동과 관련된 정책이 부

재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큐베이팅사업 등을 통해 골목상권

을 활성화하고 공유공간 확대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노인 또는 다문화가정

과 관련된 실제적인 정책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

는 깨끗한 환경’에서는 번영의 관점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목표가 뚜렷하고 이를 위해 환경보전

을 위한 활동,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사업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민과 공무원 등의 협력을 통해 환경정

비 활동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도심쇠퇴지역의 특성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

인의 참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은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분석내용을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사

업과의 연계를 통해 노인의 생활체육 관련 콘텐츠를 이끌어내야 한다. 사실상 노인 또는 주민의 생활체

육 관련 사업의 추진이 부재한 상황에서 새로운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에 따라 현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여건에 부합하는 생활체육 사업효과에 버금가는 연계사업 발굴이 

요구된다. 경기도청 주변의 경우, 독거노인 비중이 높아 노인과 청년이 협업하여 독거노인의 상황을 파

악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 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의료시설이 기준이 충족하지 못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부재한 곳이 많고, 생활체육시설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둘째,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도시 전체에 대한 

노령화 지수를 도출하여 실제 노인들의 거주 현황 및 실태를 자세히 조사하고, 기초 의료시설 및 생활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 개정이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 재생사업지의 여건이 상이

하므로 도시, 농촌 지역, 어촌, 도농복합지역 등에 따라 유형별로 생활체육 관련 계획의 맞춤형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노인의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 중인 수원시 도시재생계획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점에서 진단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있는 방향성에 대한 지침을 줄 수 있

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이 실제 실행되는 현장의 요구가 아닌 계획안 차원에서

의 분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해당사자의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또는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등을 

활용한 후속연구를 통해 실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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