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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 배경과 목적

 

n 최근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철도 시설의 입체 활용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기존 교통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공원을 계획

∙ 새 정부 국정과제 중 주요 내용으로 ‘지상철도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

시공간으로 재구조화’와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에 대심도1) 고속도로 설치’ 등이 

포함됨으로 도로·철도 입체 활용이 가속화

∙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서 상습 교통혼잡 구간을 개선하

기 위한 방안으로 경인선, 경부선, 수도권 제1순환선 등의 일부 구간에 지하터널 확장 등 

도로의 입체 활용을 발표(국토교통부 2022)

∙ 서울시는 도시 내 상습정체, 소음, 지역 단절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지상철도 

단계별 지하와 ‘경부간선도로 기능고도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의 계획·발표

-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내 지상철도의 단계적 지하화, 철도 상부에 데크

(deck) 설치 등 철도 입체화 계획을 포함하고 경부간선도로 기능고도화를 통한 경부고속

도로 양재에서 한남IC까지 지하화 계획을 발표(서울시 2022a)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월릉IC~영동대로 구간에 대심로 4차로 도로터널을 설치

하고 기존 구간은 생태복원을 통한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을 추진(서울시 2022b)

∙ 이는 교통시설 지하화의 주요 목적에 따라 기존 교통시설 지하화 이후 상부 또한 도로로 

사용하거나 상부를 공원으로 활용하여 어메니티를 제공한다는 의미

- 상습정체에 대한 대응으로 도로시설을 지하화하는 경우에는 상부를 기존 도로로 이용

하거나, 대중교통 중심도로로 활용하여 교통 용량을 증대

- 도로 및 철도 시설로 인한 도시문제 중 공해, 소음, 지역 단절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

로 교통시설을 지하화하는 경우, 상부는 광장·공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

n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도로·철도 시설은 1960~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여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시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부 도로·철도 시설을 

1) 대심도는 지하 30m 이상의 깊이에 지하도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 중에도 상부 교통시설을 그대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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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선형공원 또한 증가

∙ 전국 국도 등 일반도로의 약 61%가 내구연한(耐久年限, persisting period) 10년을 초과했고 

콘크리트 도로의 약 11%는 내구연한 20년을 초과하는 등 전체 약 60%의 도로 인프라가 

내구연한이 초과(대한경제 2017)

∙ 특히 서울 등 주요 대도시의 압축성장에서 도로 인프라 등 도시 인프라가 단기간에 집중 

공급되어 한 번에 도래한 시설의 노후화 문제에 대응 필요

- 서울시의 경우 전체 도로 시설물의 절반 이상인 52.8%가 20년을 초과했고, 25.2%는 

30년을 초과했으며 그 중 고가 차도의 노후 비율은 38.9%, 지하보도의 노후 비율은  

30.2% 에 해당(김예성 2016)

∙ 노후 도로·철도시설에 대한 방안으로 인프라를 공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으며 서울의 서울로 7017(2017년), 광주시 푸른길(2012년), 부산시 그린레일웨이

(2020년) 등이 이에 해당

n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교통수단의 변화와 도시의 쇠퇴에 대한 대안으로 선형의 교통 인프라스

트럭처를 활용한 공원화 사업이 진행 중

∙ 교통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한 공원 조성은 도시 쇠퇴 및 교통수단의 변화로 인한 유휴 

공간의 발생(Banister 2003) 과 도시의 외연 확장으로 인한 도시 중심의 이동 등을 배경

으로 등장(Amekudzi and Fomunung 2004)

- 교통수단이 철도에서 자동차, 자동차에서 대중교통 등으로 변화함에 따라 유휴 교통 시

설이 등장하게 되고 이는 주변 지역의 쇠퇴를 촉진하는 악순환이 지속

- 과거에 도시 경계에 있었던 철도, 고속도로 등이 도시 외연의 확장으로 인해 도시 중심에 

위치하게 되어 공간의 가치 상승

- 유휴 교통 시설의 공원화 사업은 쇠퇴의 악순환을 멈추고 방문자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로 전환

∙ 미국 내에서만 고속도로 시설을 활용한 공원은 총 21개소가 완성되었고, 29개소가 제안2)

되어 도로 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대응으로 유휴 교통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한 공원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Berg 2017)

2)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며 고속도로(freeway)를 활용한 공원계획을 포함하고 철도시설 등 고속도로가 아닌 시설을 활용한 사례는 

제외(Ber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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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미국 내 고속도로를 활용한 선형공원 공급 현황

출처: Berg 2017, 74-75.

n 도로·철도와 같은 교통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한 공원 조성은 도로로 단절되었던 지역을 연계

하고, 주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며, 방문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에 기여

∙ 도로나 철도의 지역 내 통과로 인한 인근 지역의 통행 단절은 주민들 간의 교류·고용·교육·

상업·문화 등의 단절(Renn 2013)을 초래했으나 해당 인프라스트럭처의 공원화는 단절

된 지역을 다시 연계하여 지역 간 통합에 기여

∙ 기존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한 공원화 사업은 도시 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신규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절감(Ebeling and Rhodes-Conway 2013; Littke et al. 2016)하고, 

공원 조성으로 인한 방문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Sim 2020)

∙ 또한 도로와 철도를 활용한 공원의 공급은 지역 주민과 공원 방문자에게 자연과 접촉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조깅·자전거·산책 등 선형공간을 활용한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건강 증진에 기여(Sim 2020)

n 교통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한 공원 조성은 기존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된 도시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의미가 있으나 최근 진행 중인 도로·철도의 입체 활용으로서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 

∙ 도로·철도를 활용한 공원 조성은 오랫동안 도로와 철도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 온 주변 지역

을 연결(사회적), 지역 경제를 활성화(경제적)하고 공원 방문자의 건강을 증진(신체적)하는 등



의 혜택 창출

∙ 최근 도로·철도 입체 활용에 대한 공원 조성계획은 대부분 교통시설을 지하화한 이후, 상

부를 공원화하는 계획으로 이외에도 다양한 공원화 방안과 해외 주요 사례에 대한 검토 

필요

∙ 이 연구는 교통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한 공원화 방안과 유형별 사례 검토를 통해 도로·철

도 입체 활용 중 공원화 계획 시 고려할 만한 대안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시사점 제공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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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선형공원의 개념과 유형

 

1) 도로·철도 시설을 활용한 선형공원의 개념 

n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을 활용한 선형공원(Linear park, 線形公園)은 공원 분류체계에서 형태로서

는 선형인 공원을 의미하고, 개념적으로는 도시 내 녹도인 그린웨이(Greenways)이며, 기능적으

로는 선형산책로(Trails, 이하 트레일)에 해당

∙ 물리적으로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을 활용한 선형공원은 폭과 길이의 비율에 차이가 있는 

공원으로 폭이 길이보다 좁은 형태이며 교통시설물 상부 등이나 교통시설로 이용된 부지

에 조성한 공원을 의미

- 도시 내 선형공간은 도로와 철도의 생산과 비사용 등 수많은 문화적 과정이 점철된 도시

의 산출물(Kullmann 2011)로서 선형 인프라의 사용에 따라 공간의 기능이 변화함. 

선형공원은 선형공간에 조성된 공원

- 교통시설인 도로나 철도로 사용된 부지이거나 고가 상부, 철도 고가 상부나 하부에 조성

되거나 도로 상부를 덮고 조성되는 등의 공원을 의미

- 선형공원의 폭과 길이의 비율을 정확히 정의하기 어려우나 일부 연구에서는 길이와 폭

의 비율을 10:1로 정의하기도 함(Kullmann 2011)

∙ 개념적으로 선형공원은 인근 지역과 거주지를 연결하는 오픈 스페이스로서 녹도의 성격

을 공유

- 미국 여가 및 공원협회(National Recreation and Park Association: NRPA)에 따르면 그린

웨이는 공원 요소를 연결하는 상위 개념(Mertes and Hall 1995)이며 다양한 폭의 산책

로가 만드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의미(Fabos 1995)

- 장소와 장소, 기능과 기능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으로서 그린웨이는 도로·철도의 

연결성 개념을 이어받은 선형공원의 성격을 정의

∙ 기능적으로 선형공원은 폭이 길이보다 좁아서 공원 내에서 단체 활동보다 개인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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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되며 산책,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트레

일의 기능을 수행

- 트레일은 지역 경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로 산책, 달리기,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타기 

등 길을 따라 신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Flink et al. 2001)

- 미국은 1968년 ‘국가트레일시스템법(National Trails System Act)’을 발표하고 도시와 

비도시 지역을 포함한 전국 트레일 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보존 등에 국가와 민간이 

참여하도록 규정

- 교통시설을 활용한 선형공원은 기능적으로는 개인의 신체적 활동인 산책, 달리기, 자전

거 타기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트레일의 기능을 함

 표 1   도로·철도 등을 활용한 선형공원의 정의

도로·철도 등을 활용한 선형공원

개념 물리적 특성 기능

인근 지역과 주거지 등을 연결하
는 오픈 스페이스로서 그린웨이
(Little 1990)

선형의 공간으로 너무 길거나 짧지 
않으며 폭이 길이보다 좁은 선형공간
(Kullmann 2011)

산책, 자전거 타기, 달리기 등과 같은 
가벼운 운동과 자연 감상 등을 할 
수 있는 트레일(Fabos 1995)

출처: 각 문헌을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2) 도로·철도 시설을 활용한 선형공원의 의미

n 기존 교통시설을 활용한 선형공원은 비용 절감, 지역 경제 활성과 다수에게 공원의 접근성을 

분배한다는 점에서 다른 공원과 차별화

∙ 교통시설의 관리비용은 증가하나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점차 감소하여 더 이상 사용하

지 않는 도로가 증가하고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

- 미국 토목학회(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SCE)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교통

시설 개선에 약 220조 원(1,700억 달러)이 필요(ASCE 2017)하나 도로의 마일당 이용 

자동차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 지속(Sundquist 2013)

- 또한 교통수단의 전환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 

교통시설의 사용 중단은 증가할 것임

∙ 시민들의 공원 수요에 대한 대응, 도시 내 탄소흡수원 확대 등 도시 내 공원 조성의 필요성

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공유지인 유휴 교통시설을 활용한 공원은 토지매입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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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발생한 전염병의 확산은 개인의 공원 이용을 증가시켰으며, 특히 교통시설을 활용

한 공원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선형공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개인이 가벼

운 운동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 증가

-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도시 내 탄소흡수원 확대 

차원에서 공원의 확장이 필요

-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시설을 활용한 공원 조성은 별도의 토지매입 비용을 지출하지 않

고 공원 조성이 가능(Ebeling and Rhodes-Conway 2013; Littke et al. 2016)

∙ 교통시설을 활용한 공원을 조성한 이후, 공원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몇몇 공원의 관

광 명소화로 인한 전체 도시의 재정 수입 증가 등 경제적 혜택 존재

- 2009년 개장한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High Line)은 매년 약 5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공

원으로 개장 직후 인근 부동산 가격이 약 10% 상승, 방문객 증가와 부동산 가치 상승으

로 인한 세수 확보(연간 1억 달러) 등에 기여(Levere 2014)

- 철도 지하화 후 발생한 폐선부지에 조성된 서울 경의선 숲길은 지역 골목 경제의 활성화

에 기여(Sim 2020)했으며, 청계천 복원사업은 인근 토지 가격, 보행자 통행 수, 임대료 

상승 등에 기여(Lim et al. 2013)

∙ 또한 교통시설을 활용한 공원은 오랫동안 교통시설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 온 인근 주민에

게 공원 조성으로 간접적인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과 선형의 공원 형태로 인해 다른 형태의 

공원보다 더 많은 주민에게 공원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이점

- 일반적으로 철도나 고속도로 인근의 부동산은 도로와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공해 

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의 부동산보다 낮음(Andersen et al. 1993; Kim et al. 2007; 

Seo et al. 2014)

- 인근 주민들은 도로와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공해 등으로 인해 건강상 위험에 

노출(Egan et al. 2003; Pouliou et al. 2008; Weinstein 1982)

- 교통시설을 활용한 공원은 교통시설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 온 인근 주민에게 공원을 

제공하여 피해를 상쇄하는 의미도 존재

- 또한 공원 영향권을 고려하면, 정사각형 형태의 공원보다 같은 면적의 선형공원이 더 

많은 사람에게 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Maddox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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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철도 시설을 활용한 선형공원의 유형 분류

n 선형공원의 유형은 선형공원의 물리적 특성, 기능적 특성, 입지 등을 고려해서 분류 가능하며 

주로 그린웨이 분류체계를 따름

∙ 선행연구에서는 연결성, 접근성, 공원의 너비, 공원 내 프로그램, 주변 지역의 특성(입지) 

등을 고려해서 공원의 유형 분류(Shafer et al. 2000)

- 연결성은 공원이 주변 지역의 중요 시설(학교,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과 공원 간의 연결성이

자 종 서식처로서 인근 자연 요소인 산, 강, 공원 등과 연속성을 가지는가를 중심으로 

고려

- 공원의 너비는 종 다양성 증가, 이용자의 활동 범위, 동물의 이동 통로 등의 역할을 하기

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고려

- 접근성은 공원에 진입하고 진출하는 진입로의 수 등으로 분류

- 공원 내 프로그램 등은 공원이 인근 주민의 일상과 삶을 얼마나 풍부하게 하는가 등의 

판단 기준

- 입지는 공원이 위치한 곳이 도시인지 비도시인지 등으로 분류

∙ 다른 연구에서는 그린웨이의 기능에 따라 그린웨이를 생태적 그린웨이, 여가활동을 위한 

그린웨이, 역사자원 보존을 위한 그린웨이로 분류(Fabos 1995)

- 생태적 그린웨이는 대부분 강이나 수변에 조성되는 유형으로 자연보호의 목적을 가지

고 조성되며 조성과정에 생태학자, 식물학자, 야생동물학자 등의 참여가 필요하며 기존

의 종 다양성 유지가 목적

- 여가용 그린웨이는 인근 경관 감상을 목적으로 조성된 트레일과 유사하며 여가활동과 

여행 방문지로 활용되며 방문자들의 여가 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함

- 역사자원 그린웨이는 역사적인 장소가 연결된 트레일이나 도시 내 역사자원길 등을 의

미하며 역사적인 장소의 복원과 보존을 추구하고 방문자로 하여금 역사성을 발견하도

록 조성

n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을 이용한 선형공원의 경우, 기존 시설이 가진 물리적 요소가 공원의 유형

을 분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추후 교통시설을 공원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때 시설의 물리적 특성의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적 요소를 고려한 분류 필요(Sim 2018)

∙ 주요 물리적 요소로는 ① 교통수단, ② 시설의 설치 높이, ③ 시설 철거 여부, ④ 덮개 설치 

여부의 총 네 가지 요소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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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수단은 해당 교통시설의 대상이 기차인가 자동차인가로 구분하며 교통시설의 대

상에 따라 철도와 도로로 구분

- 높이는 도로와 철도의 설치 높이를 의미하며 지상에 설치된 경우(0)3), 고가에 설치된 

경우(+1), 지하에 설치된 경우(-1)에 따라 총 세 가지로 구분

- 시설 철거 여부는 공원 조성을 위해 교통시설을 철거했는가에 대한 분류로 철거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며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 덮개 설치 여부는 공원 조성을 위해 덮개를 설치했는가에 대한 분류로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에 공원을 조성

n 선형공원의 유형은 선형공원의 네 가지 물리적 요소에 따라 사례를 분류하고 각 주요 선형공원

의 사례가 공유한 특성을 고려해서 네 가지 선형공원 유형을 도출(Sim 2018)

∙ 도출된 네 가지 선형공원의 유형은 ① 덮개공원, ② 고가공원, ③ 하부공원, ④ 복원공원

- 덮개공원은 교통시설을 덮고,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존 교통시설

을 이용하면서 상부는 별도로 공원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해당 부지를 최적 이용하고 

도로와 철도의 입체활용 취지에 부합

- 고가공원은 기존에 고가로 이용된 시설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고가 시설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의 기능인 지점 간 연결과 통행은 유지하나 통행의 주체가 

기차 혹은 자동차에서 사람으로 변화

- 하부공원은 주로 방치되는 공간인 고가 시설의 하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자투리 공간 활용과 어메니티의 제공 등에서 의미가 있음. 지금까지는 그늘 등 시설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으나 최근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 등장하기 시작

- 복원공원은 기존 교통시설을 철거하고 남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부지의 

생태적 복원 등의 의미가 있음

3) 지상을 높이값 0으로 보고 고가는 높이값을 +1, 지하시설은 높이가 지상보다 낮다는 의미에서 –1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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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철도 시설을 활용한 선형공원의 시기별 변화

n 유휴 도로·철도 시설에 조성된 공원의 변천은 크게 1970~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 이후의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기별로 공원의 조성 원인, 특성, 기대효과 등에서 

차이 발생

n 첫 번째 시기인 1970~1980년대는 고속도로 상부를 덮는 형태의 덮개공원(Lid park)이 등장한 

시기로 당시 덮개공원은 고속도로로 인한 소음과 공해를 완화하고 고속도로로 인한 경관을 개

선하는 효과를 기대

∙ 덮개공원은 교통시설의 상부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형태

의 공원으로 고속도로 등 도로의 상부를 막기 때문에 소음 등 공해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

며 물리적으로 단절된 두 지역을 연계

∙ 대표적인 사례는 1976년 개장한 미국 시애틀의 프리웨이 파크(Freeway Park)와 1985년 

개장한 루더 버뱅크 파크(Luther Burbank Park)가 해당

- 프리웨이 파크는 시애틀을 관통하는 주간고속도로(Interstate highways)인 I-5의 상부에 

조성된 공원으로 로렌스 할프린(Lawrence Halprin)이 설계했으며 ‘상처의 치유(Heal the 

scar)’가 목적(Hirsch 2005)

- 루더 버뱅크 파크 또한 시애틀의 I-90번 고속도로 구간의 일부를 덮고 조성한 공원으로 

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소음과 공해를 줄이고자 조성

n 두 번째 시기인 1990년대에도 덮개공원은 계속 조성되었고, 도로의 상부를 활용한 덮개공원

과 달리 버려진 고가 철도시설 상부를 활용한 고가공원(Elevated park)이 등장

∙ 1960년대부터 철도에서 자동차로 교통수단이 전환되면서 오랫동안 사용된 철도가 유휴 

시설로 도시 내에 남게 되고(Sultana 2017), 이런 잉여 유휴시설을 활용한 고가공원이 

등장(Schilling and Vasudevan 2013)

∙ 고가공원은 쓰임이 다한 철도시설이나 도시 내 고가의 시설은 유지하고, 상부에 조성된 

공원을 의미

∙ 고가공원의 사례인 프랑스 파리의 프롬나드 플랑테(Promenade Plantée)는 1993년 유휴 

철도시설 상부에 조성된 공원으로 도시를 지나는 폐선로가 공원으로 바뀐 이후, 지역의 

경제적 활력과 연결성 회복 등에 기여(Heathcot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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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세 번째 시기인 2000년대에는 고가공원이 계속 조성되었고, 이전에 철도나 고가로 이용하던 

시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공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

∙ 2000년대에는 자연 복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시기로 기존 유휴 철도나 도로, 고가 등 

유휴 교통시설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교통시설로 인한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고 

쇠퇴한 지역을 재생

∙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의 청계천 복원사업, 미국 보스턴의 빅딕(Big Dig), 독일 베를린의 

쇠테베르크 쥐드겔렌데(Schöneberg Südgelände) 공원이 있음

- 청계천 복원사업(2005년)은 복개 하천 상부의 도로와 고가를 철거하고 다시 하천과 수변

공원으로 복원한 사업으로 사업 이후 대기오염 개선(Shiraki et al. 2006), 종 다양성 

증가(Shin et al. 2011) 등 환경 복원의 효과 확인

- 쇠테베르크 쥐드겔렌데 공원은 폐선부지에 조성된 공원으로 철도를 그대로 남긴 채 약

간의 수목을 식재하여 도시 비오톱을 조성한 공원으로 부지에 존재하는 생태 시스템을 

그대로 회복하도록 조성(Girot 2004)

∙ 시애틀의 올림픽 조각 공원(Olympic Sculptor Park), 뉴욕의 하이라인(High Line)은 유휴 

철도를 활용한 공원으로 모두 인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

n 네 번째 시기인 2010년대 이후 교통시설을 활용한 공원으로는 콤팩트 도시로의 전환에 대응하

는 방안으로 고가 하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이 주로 등장

∙ 하부공원은 고가 하부 공간을 활용해서 조성한 공원으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인근 주민에게 자연 및 휴식처 제공

∙ 캐나다 토론토의 언더패스 파크(Underpass Park)와 뉴질랜드의 시아트 파크(SEART Park)

가 하부공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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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도로·철도 등을 활용한 선형공원의 분류와 유형별 사례 (※ 원자료를 이용해 저자 구성 및 작성, 각 사례의 사진 출처는 하단에 명시하고 참고문헌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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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도로·철도 등을 활용한 선형공원의 분류와 유형별 사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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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유형별 선형공원 사례

1) 덮개공원

(1) 미국 시애틀 프리웨이 파크(Freeway Park)

∙ 미국 시애틀의 주간고속도로 상부를 덮고 만든 공원인 프리웨이 파크는 시애틀의 남북을 

관통하는 I-5 도로 중 6번가와 9번가 사이에 위치한 규모 5에이커(20,234㎡) 상당의 공원

으로 1976년 조성4)

- I-5 주간고속도로가 완공될 무렵, 질 엘리스(Jill Ellis)와 시민의 제안, 그리고 로렌스 할

프린이 제기한 고속도로에 대한 개념을 고려한 공무원 간의 협력으로 도시 내 도로의 

일부를 덮고 공원을 조성하자는 논의가 시작

- 포워드 쓰러스트(Forward Thrust) 기금의 지원으로 공원이 조성될 수 있었으며 1993년 프리

웨이 파크 협회가 설립되어 시애틀 공원 및 여가부서와 협업을 통해 프리웨이 파크를 관리

- 미국 내 고속도로를 처음으로 덮고 조성한 최초의 덮개공원으로 2017년 집중관리

(Landslide) 목록에 포함되었고, 2019년 국가 사적지로 등록되어 공원 조성 당시의 모습

을 유지한 채 최근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유지관리 사업이 진행 중

∙ 프리웨이 파크는 로렌스 할프린(Lawrence Halprin)과 안젤라 다나지에바(Angela Danadjieva)

가 설계했으며 주재료로 고속도로 재료와 같은 콘크리트를 활용하여 공원의 전체 뼈대를 

조성하고 도시의 피난처로서 공원의 역할을 강화(Hirsch 2005)

- 로렌스 할프린은 1956년 발표된 ‘연방고속도로법’과 고속도로의 미국 내 확장 등 급격

한 변화에 대해 ‘운동의 시대’로 명명하고 도로를 도시경관의 일부로 수용할 필요가 있

음을 강조(Halprin 1966) 

- 공원 설계의 주재료로 콘크리트를 사용한 이유는 시애틀의 도시경관을 만드는 요소 중 

가장 지배적인 재료이자 물성으로 콘크리트를 꼽을 수 있고, 고속도로 또한 콘크리트와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원의 재료도 콘크리트를 활용

- 인근 지역의 식재 패턴, 수종, 현장의 지형과 그림자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식물 재료를 

사용하면서 공원의 주재료인 콘크리트와 수목 재료가 대비되는 효과 강조

4) The Cultural Landscape Foundation. www.tclf.org/ (2022년 6월 23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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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고속도로 쪽에서 바라본 프리웨이 파크

출처: The Cultural Landscape Foundation. 2019. RFQ Issued for Halprin’s Freeway Park. 
https://www.tclf.org/rfq-issued-halprins-freeway-park?destination=search-results [by Richard 
Longstreth, 1981] (2022년 6월 23일 검색).

∙ 프리웨이 파크는 미국 내 고속도로가 확장되던 시기인 1960년대에 고속도로로 인한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성된 덮개공원으로 실제 소음 등 고속도로로 인한 피해를 절감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유지

- 미국 내 덮개공원의 최초 사례이자 고속도로로 인한 도시 내 문제를 봉합하는 방안으로  

공원을 활용

 그림 4  프리웨이 파크 주요 디자인 요소

출처: The Cultural Landscape Foundation. 2022. Further Recognition for Seattle’s Freeway Park. 
https://www.tclf.org/further-recognition-seattles-freeway-park?destination=search-results 
[by Aaron Leitz, 2016] (2022년 6월 23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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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댈러스 클라이드 워런 파크(Klyde Warren park)

∙ 미국 댈러스를 관통하는 우달 럿지(Woodall Rodge) 고속도로 상부에 조성된 덮개공원으

로 댈러스의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5.2 에이커(21,043㎡) 규모의 공원

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조성 및 운영 중5)

- 2012년 개장한 공원으로 총 8차선의 고속도로 상부를 덮어 조성했으며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단절된 지역 간 문화를 교류하는 역할 

- 2002년 초반, 존 조그(John Zogg)의 주도로 덮개공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4

년 부동산 협회(Real Estate Council)가 사업성에 대한 검토 비용을 지원하면서 점차 현실

화되어 이후 텍사스 캐피탈 은행과 시민 기금을 모집하여 2012년 개장

- 클라이드 워런 파크에 필요한 약 1,320억 원(10억 달러) 중 공공 부문인 댈러스시가 240

억 원, 주에서 240억, 경기부양기금에서 200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에서 

개인 기부를 통해 조달

- 이 공원은 댈러스시가 소유하고 우달럿지공원협회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여 약 1,300

개 이상의 프로그램 제공 가능

∙ 클라이드 워런 파크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제임스 버넷(James Burnett)이 설계했으며 

설계의 주요 개념은 전체 5에이커 규모의 공원 내 ‘공간’의 창출

- 제임스 버넷은 공원 내 ‘공간’과 ‘공간’을 이동하면서 새로운 경관의 전환과 발견의 경험

을 만들기 위해 37종의 토착종과 322그루의 수목으로 고속도로를 도시 내 쉼터로 전환

- 공원 내 파빌리온, 독서실, 게임룸, 그로브, 포치 등은 설계자의 의도대로 ‘공간’을 창출

하고 공간 내 프로그램은 공간의 성격을 규정

- 기술적인 면에서 비교적 최근 조성된 덮개공원으로서 고속도로 상부에 조성된 데크는 

그룹으로 묶인 총 300개 이상의 콘크리트 빔으로 지지되고, 상부의 하중을 줄이기 위해 

배합된 토사를 사용해서 데크의 무게를 관리

∙ 클라이드 워런 파크는 조성단계부터 공공과 시민의 참여로 조성자금을 마련하였고, 공원

의 소유권은 댈러스시에 있지만, 공원의 유지관리와 운영은 민간단체가 담당하는 등 민관 

협력의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공

- 클라이드 워런 파크가 약 1,300여 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민

들의 적극적인 기부와 참여,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을 담당하기 때문이며 공원의 소유권

과 관리권을 분할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을 보여줌

5) Klyde Warren Park. https://www.klydewarrenpark.org/about-the-park/our-story.html (2022년 6월 23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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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클라이드 워런 파크 전경

출처: Wikimed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Uptown_Dallas_and_Klyde_Warre

n_Park.jpg [by 75316serk] (2022년 7월 28일 검색).

 그림 6  클라이드 워런 파크 내 활동 프로그램

출처: Klyde Warren Park. (모두 2022년 6월 23일 검색). 

    (좌) https://www.klydewarrenpark.org/things-to-do/events/2022/harmony-yoga.html 

    (우) https://www.klydewarrenpark.org/newsroom/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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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가공원

(1) 미국 뉴욕 하이라인(High Line)

∙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은 1980년대 운행이 중단된 폐선 고가에 조성된 공원으로 1999년

부터 공원화 논의가 시작되어 2009년 1구간 개장6)

- 1847년 개통한 노선은 뉴욕 맨해튼의 서쪽을 따라 유제품과 소고기 등을 맨해튼 하부로 

운반하기 위한 화물기차로 지상에 설치되었으나 보행자 사고 증가로 인해 1929년 로버

트 모세(Robert Moses)의 주도로 고가 철도로 전환(Bighorse 2010)

- 1960년부터 감소한 철도 운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추세는 더욱 강화되었고 1983년 

기차는 운행이 중단된 채 1999년까지 도시 내 유휴 철도시설로 방치

- 1999년, 조슈아 데이비드(Joshua David)와 로버트 하몬드(Robert Hammond)는 하이라

인 친구들(Friends of High Line)을 조직하고 공원화 사업에 대한 논의와 기금 모음을 추진

- 2004년부터 뉴욕 시장인 블룸버그(Bloomberg)의 지지를 받으면서 공원화 사업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2009년 첫 구간을 개장

∙ 하이라인의 디자인 전략은 포장과 수목을 식재하는 공간의 비율을 달리하여 구간을 구분, 

다양한 토착 식물을 활용하여 자연에 가까운 정원을 조성했으며 이 고가공원의 원형이 

철도였다는 점을 상기하게 하는 디자인 요소를 활용한 점에서 다른 공원과 차별(Sim, 

Miller and Swarup 2020)

- 하이라인은 전체 구간의 바닥 포장과 식재 공간의 비율을 다르게 하여 공원 내 폭의 변화

에 대응함으로써 같은 비율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루함을 사전에 방지하고 

방문자에게 생동감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유도(Fehrenbacher 2014)

- 이는 또한 고가공원의 단점인 토사 무게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가 시설이 큰 하중

을 버티지 못하는 구간은 포장 비율을 증가시키고 식재 공간을 줄여 토사의 하중을 감소

- 식재 공간에 담은 초화류는 정원 디자이너인 피에르 우돌프(Piet Oudolf)가 설계하고 하

이라인 인근의 지역에 자생하는 식물 재료를 사용하여 방치되었던 하이라인에 자생한 

식물을 떠올리게 함

- 이 공원이 이전에 철도로 활용되었음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다양한 디자인 요소에 철도 

형태를 반영

- 하이라인 인근에 있는 다양한 랜드마크와 뉴욕의 도시경관을 조망하는 조망점을 별도

로 설치하여 방문자가 뉴욕을 감상하도록 유도

6) High Line. https://www.thehighline.org/history/ (2022년 6월 23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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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고가공원인 하이라인은 쓰임이 다한 교통시설에 대한 공원화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사례로 꼽히지만, 하이라인의 성공은 하이라인 자체

에 대한 특성보다 뉴욕이라는 입지의 특수성도 존재

- 하이라인의 방문객 수와 경제적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와 각종 지표는 다수의 나라에서 

하이라인과 같은 명소를 만들기 위해 고가공원의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도록 함

- 실제 하이라인의 성공 이후, 주요 도시에서 고가공원 조성을 발표7)

- 그러나 하이라인의 성공 이면에는 고가공원이 제공하는 독특한 경험도 있으나 뉴욕이

라는 도시 또한 하이라인의 성공에 기여했기 때문에 하이라인과 같은 전력을 수립하기 

보다 고가공원 입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

 그림 7  하이라인 전경

출처: npr. 2011. The Inside Track On New York City's High Line. https://www.npr.org/2011/09/03/ 
140063103/the-inside-track-on-new-yorks-high-line [by Iwan Baan] (2022년 6월 23일 검색).

 그림 8  하이라인의 주요 디자인 요소(공원 내 시설, 전망대, 산책로)
        

        출처: 저자 촬영. 

7)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하이라인과 같은 고가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했으며 미국 내에서만 24개 이상의 공원화 계획이 
검토 중(Ber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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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시카고 606(The 606, Bloomingdale Trail)

∙ 미국 시카고의 폐선 부지에 조성된 606은 미국 내 가장 긴 고가공원으로 2015년 개장

(Gobster, Sachdeva and Lindsey 2017)

- 블루밍데일 노선(Bloomingdale Line)은 시카고의 동부에서 서부를 가로지르는 철도로 

1873년 건설되었고, 잦은 보행자 사고로 인해 1910년대에 고가철도로 전환

- 해당 노선은 상업용 물품 운반과 승객을 운반했으나 이용 감소로 인해 2001년 운영이 

중단되었고 2002년부터 공원화 사업이 논의되며 2003년 ‘블루밍데일 트레일 친구

들’(Friends of Bloomingdale Trail)이 조직되고 공원화 사업을 추진

∙ 606의 디자인 전략은 블루밍데일 노선이 갖는 독특한 특성을 유지, 트레일로서의 기능과 

공원 기능 간의 균형, 인근 지역 주거지에 영향 최소화, 도시 내 모든 수단의 통행으로 접근

이 가능하도록 할 것, 예술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 등(City of Chicago 2004)

- 첫 번째 디자인 전략인 기존 블루밍데일 노선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사용하고 그 안을 흙으로 채워 산업 경관을 복원하며 옛 철도 노선이 갖는 역사

성을 구조물에 반영

- 트레일과 공원의 기능을 적절히 배분하기 위해 606은 자전거와 보행로를 구분하고 공

유 공간과 개인적인 감상 공간을 분리

- 인근 주거지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 위해 주택 방향으로는 조망대를 설치하지 않고 물

리적인 장애물로 사생활을 보호

- 전체 고가공원 내 13개의 진입로를 설치해서 기존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접근을 편리하

게 연계

∙ 606은 오랫동안 주거지로 이용된 인근의 지역과의 관계 설정과 시카고시의 예술과 음악

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606은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 중 설계 과정에서 인근 주택가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망대의 위치, 산책로의 방향 등을 세심하게 선정하여 인근 주택의 사생활을 

보호

- 또한 공원 내부와 인근에 조각, 벽화 등 예술품을 전시하고 때로는 교체하여 606을 이용

하는 주민에게 예술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606 내부와 인근 카페와의 연계를 통해 

재즈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시카고의 예술성을 공원에 반영

- 철도를 활용한 고가공원 계획 시, 공원의 입지가 주택가인 경우, 공원과 공원 방문자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이 가진 특색을 공원에 반영하여 공원

의 독특한 문화 형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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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606의 개념도

출처: Rails-to-Trails Conservancy. 2013. EYE ON: Illinois' Bloomingdale Trail. https://www.railstotrails.org/

trailblog/2013/october/09/eye-on-illinois-bloomingdale-trail/ (2022년 6월 23일 검색).

 그림 10  606의 주요 디자인 요소(공원 내 시설, 전망대, 산책로)

출처: 저자 촬영. 

3) 하부공원

(1) 캐나다 토론토 언더패스 파크(Underpass Park)

∙ 언더패스 파크는 토론토 서쪽의 돈 랜드(Don Lands) 지역에 있는 리치몬드와 아델레이드 

고가 아래에 조성된 2.5에이커(10,117㎡)의 공원으로 첫 구간은 2012년 개장했으며 두 

번째 구간은 2013년에 개장8)

- 토론토의 돈 랜드 지역은 2005년부터 시작된 토론토 수변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18번째 공공 공간으로 두 구간으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

8) PFS Studio. http://pfsstudio.com/project/underpass-park/; 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 

https://www.asla.org/2016awards/165332.html (모두 2022년 6월 23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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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비용은 캐나다 정부가 지원했으며 첫 번째 구간은 약 77억 원, 두 번째 구간은 35억 

원 정도 지출 

- 기본적으로 공원은 고가로 인한 공해에 노출된 두 지역인 코크타운 커먼(Corktown 

Common)과 리버 스퀘어(River Square)를 연결하는 기능

∙ 고가 하부에 조성된 공원이다 보니, 공원 면적의 50% 이상에 기둥 등 고가 시설물이 존재

하여 고가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관리하며 시설물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

록 설계9)

- 스케이트 보드, 농구장, 놀이 공간 등 모든 연령대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민

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작, 축제, 푸드 트럭, 이동식 카페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공원 중 개방된 공간에는 수목을 밀식하고 상록 초화를 식재해서 비교적 어두운 고가 

하부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유도

- 고가 하부의 어두움에 대해서는 빛을 활용했는데 바닥면에 다양한 LED를 설치하고 

고가 하부에서 아래로 빛을 제공하도록 유도, 반사판 등을 설치해서 공원 내부에 빛이 

순환10)

- 그라피티(graffiti)를 활용해서 도시 내 독특하고 활력있는 갤러리의 역할을 부여

∙ 압축 고밀 개발로 인한 공간의 최적 활용이 중요시되면서 등장한 하부공원은 별도의 부지

를 마련할 필요 없이, 고가 시설의 하부를 활용하여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하부공원이 갖는 물리적 단점에 대한 극복이 중요

- 하부공원은 고가로 인한 공해, 우범화 등에 노출된 지역 주민에게 어메니티를 제공한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하부공원은 공원 내 고가 시설물이 존치한다는 점과 상부 시설물로 인해 주간에도 

어두울 수 있는 점 등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식재설계, 조명계획 등을 활

용한 대응이 필요

9) PFS Studio. http://pfsstudio.com/project/underpass-park/ (2022년 6월 23일 검색).

10) 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 https://www.asla.org/2016awards/165332.html (2022년 6월 23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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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언더패스 파크의 전경

출처: City of Toronto. https://www.toronto.ca/ (2022년 7월 28일 검색).

 그림 12  언더패스 파크의 세부 디자인

출처: City of Toronto. https://www.toronto.ca/ (2022년 7월 28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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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원공원

(1) 독일 베를린 쇤네베르크 쥐드겔렌데 파크(Schöneberger Südgelände Park)

∙ 쇤네베르크 쥐드겔렌데 파크는 베를린 도심 남쪽에 있는 18헥타르 규모(18만㎡)의 공원으

로 1952년 운행이 중단된 철길에 조성된 공원으로 2000년 개장(Kowarik and Langer 

2005)

- 1889년 화물철도인 템펠호프(Tempelhof)가 개통하고 점차 확장되었지만 1952년 운행 

중단으로 인해 쇤네베르크의 대부분이 버려지고 열차 수리를 위한 공간 일부만 접근이 

가능

- 약 50여 년 동안 일부 공간 외에 대부분의 지역에 접근이 금지됐기 때문에 철도에는 자연

스럽게 초본 및 목본 식생이 안착하여 서식처로 자리함

- 1980년대 초반, 새로운 화물 기차역 건설을 위해 초목을 없애려고 했으나 NGO의 반대

로 무산되고 이후 종 다양성과 희귀종 연구 수행으로 자연의 가치가 입증되어 2000년에 

공원 개장

∙ 이 공원의 계획은 자연공원으로서 풍부한 지역 내 동식물의 서식처를 보존하면서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안과 약 50여 년간 자연적으로 조성된 산림지대의 보존 계획에 중점

을 둠(Kowarik and Langer 2005; Nowacka-Rejzner 2019)

- 서식처 보존과 일반 시민에게 개방이라는 상충되는 개념을 공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산책로를 구분하고 통제

- 철도 야적장에서 도시 황무지로, 다시 공원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철도시설, 잡

초, 공원시설과 같은 상충되는 공간을 통합하기 위해 공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관리

- 기존 철도에서 일정 높이를 확보한 후 산책로를 조성하여 산책로가 지면에서 이격되어 

설치되었고, 이는 직접적으로 지면을 밟지 않도록 하여 해당 부지의 식생 훼손을 최소화

하는 효과

∙ 기존에 교통시설로 이용되던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복원공원은 다른 유형의 공원과 달리 비교적 자연에 가까운 공원을 지향

- 쇤네베르크 쥐드겔렌데 파크 또한 교통시설을 활용한 다른 공원과 달리, 기존 부지에 

조성된 식생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면서 자연공원으로 개방

- 자연공원으로 개방하는 점에서도 접근로를 구분하여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접근을 어

렵게 하고, 보존이 필요한 지역의 산책로는 지면에서 이격하고 설치하여 직접적으로 부

지를 밟지 않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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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쇤네베르크 쥐드겔렌데 파크 전경

출처: Natur Park Südgelände. Bahntechnik & Industriekultur. https://www.natur-park-suedge

laende.de/bahntechnik-industriekultur/ (2022년 7월 28일 검색). 

 그림 14  쇤네베르크 쥐드겔렌데 파크 세부 디자인

출처: Natur Park Südgelände. Kunst im Park.  https://www.natur-park-suedgelaende.

de/entdecken-erleben/kunst-im-park/ (2022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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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도로·철도의 입체 활용과 노후화에 대한 대응으로 선형공원 계획은 오랫동안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와 연결성 회복, 어메니티 제공, 별도의 공원

부지 매입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최근 도로·철도 등 인프라에 대한 입체 활용 계획을 추진하면서 인프라 상부 공간의 활용 

방안으로 선형공원의 조성을 통해 기존 도로 인프라 관통으로 인한 지역 단절을 방지하고 

지역 간 연결성 회복을 도모

∙ 도로·철도 등 시설의 상부 활용을 통한 공원의 공급은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어메니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고밀 압축 개발의 공간 효율성 증대에 기여

∙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으로 선형공원의 조성을 통한 지역 명소화는 지역의 경제 

활력 개선에 기여

n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을 활용한 선형공원은 덮개공원, 고가공원, 하부공원, 복원공원의 다양

한 유형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교통시설의 특징과 입지를 고려한 결정이 필요

∙ 교통시설을 활용한 선형공원은 교통시설의 지하화 후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

식인 덮개공원 외에도 교통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고가공원, 고가 시설의 하부 공간을 

활용하는 하부공원, 교통시설을 철거한 후 공원화하는 복원공원 등 다양

∙ 선형공원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구분한 네 가지 공원화 유형은 유형별 특징이 있으므로 

교통시설을 활용한 공원을 조성하는 의사결정 시, 네 가지 방식의 공원 유형별 특징과 인

근 지역의 맥락을 고려한 공원화 방안 결정이 필요

n 교통시설을 활용한 선형공원은 그린웨이, 트레일 등과 같은 기능을 하며 단체 활동보다 개인의 

신체적 활동이 주 기능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원과 차별점을 가지며 공원계획 시 선형공원

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선형공원은 형태적 특성으로 인해 넓은 면적이 필요한 단체 활동보다 개인의 신체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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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산책, 달리기 등의 활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원 내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개인의 활동

을 주 기능으로 고려할 필요

∙ 선형공원이 갖는 물리적 요소를 고려한 특화 계획이 필요하며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유연하

게 공원을 운영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

- 예를 들어,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경우, 선형공원 내 통행 방향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공원 내 활동이 가능하도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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