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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은 오랫동안 고유한 민족 문화를 유지하

고 발전시켜 왔다. 한민족의 민족 문화는 자연환경

에 적응하기 위한 삶의 양식에 기초하고 있다. 산지

와 평야의 배치, 기후적 특성은 한민족 문화의 기초

가 되었으며, 의식주로 대표되는 한민족 고유의 삶

의 양식은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반이 된

다. 의복 재료와 의복 문화의 발달, 다양한 식재료

의 가공 방식과 새로운 식재료의 등장, 자연과 어우

러지며 자연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주거 공간 등은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문화적 전통은 단순히 환경에 적응해 온 

인간 집단의 삶의 방식으로만 이해될 수는 없다. 의

복, 음식, 주거 등의 전통적 문화는 우리 국토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며 주변 문화를 흡수한 한민족의 

생활 양식이며,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근대 이후 한

민족의 문화는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가 공존

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이루어냈다.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고, 때로는 우리 문화가 외부로 전파되기도 

하였으며, 전통적 삶의 양식이 현대적 삶의 조건에 

맞게 변하고 있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문화에 대

한 관심은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수

요로 이어졌으며,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할 수 있

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기반 시설이 지

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영화, 스포츠,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과 공간도 현대 한국인의 일상생

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또한 현대 한국

인의 삶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삶의 양식과 함께 

삶을 즐기는 방법과 장소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

라지고 있으며,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역

시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문화 공간의 변화

문화 기반 시설 변화(2005 – 2013년)

문화 기반 시설은 지역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운영 중

인 시설로,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시

설들은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문화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도록 전국의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지역 사회 문화 활동의 기반이 되어 왔다. 

또한 국민의 문화 기본권의 측면에서도 문화 기반 

시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시설은 지역 주민들

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문화 기

반 시설의 증가와 함께 규모와 시설도 보완되고 확

장되어 왔으며,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도서관과 박

물관의 경우 소장 자료와 전시물이 지속적으로 확

충되고 있으며, 각종 공연장 및 전시장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참가자가 증가하고 각종 운영 프로그램

도 활성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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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문화

한민족의 의복 문화는 민족의 역사와 함께 시작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는 선사 시대의 의복 

제조 도구는 우리나라 의복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

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고대 의복 양식은 고

구려 고분 벽화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 벽

화에서 저고리와 바지의 형태 등 한민족의 전통적 

의복 양식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종류의 옷감이 이용되었고, 의복의 형태도 다

양해졌다. 비단과 모시에 이어 면화의 도입과 재배

로 새로운 옷감이 등장하여 의복 문화는 크게 변하

였다. 또한 우리 민족은 흰 옷을 즐겨 입는다고 하

여 백의민족으로 알려졌으나, 특별한 행사나 의례

를 위한 다양한 색채의 의복을 즐겨 입었으며, 의복

은 때로는 신분과 계급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전통 

시대 의류는 대부분 가정에서 제작되었으며, 의복

의 세탁과 손질은 가사 노동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도 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의류는 대부분 공

장에서 만들어지며, 가계의 소비 지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세탁과 다림질 등도 세탁업소

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의복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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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후 다양한 합성 섬유의 등장과 직조 기

술의 발달로 의복 문화는 큰 변화를 겪었다. 특

히 1960년대 이후 섬유 산업은 한국 경제의 성장

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급격한 도시화 과

정에서 대도시에 다수의 소규모 의류 제조업체가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소규모 공장들은 도시로 

밀려든 많은 노동자의 일자리였다. 또한 화학 산

업의 발달로 인해 방직 공업도 국가 경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다. 화학 산업의 발달과 풍

부한 노동력으로 말미암아, 산업화 초기 곳곳에 

섬유 관련 공업 단지와 도시들이 등장하였으며, 

도시의 곳곳에서 소규모 의류업체가 운영되었고 

섬유 산업은 수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최근 섬유, 의류 및 봉제 산업은 인건비가 낮은 

국가로 집중하고 있으며, 세계화로 인해 국내 제

조업체의 상당수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이전

하게 되었다. 또한 노동력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기술 및 자본 위주의 산업 구조 재편의 결과로 의

류 산업은 쇠퇴하고 매년 많은 양의 의류 제품이 

수입되고 있다. 한국에 수입되는 의류의 대다수

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생산된 것이

며, 명품으로 대표되는 고가의 의류도 유럽 등지

에서 수입되고 있다. 한국의 의류 및 봉제 산업은 

디자인을 중심으로 하는 고부가가치화라는 과제

를 안게 되었다.

소매업 대비 의류 소매업 비율과 수(2010년) 의류 소매업 업체당 매출액(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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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문화의 변화는 의류 판매 공간에도 큰 영향

을 미쳤다. 과거 의류 판매는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의류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

가 호황을 누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의류 구입 

장소는 백화점, 전문점, 상설 할인 매장, 대형 마트, 

전통 시장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의류 소매업은 

백화점, 전문점, 대형 마트 등이 밀집한 대도시에 

다수 분포하고 있다. 대도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고

가의 의류가 판매되고 새로운 패션이 도입·확산되

는 쇼핑 거리도 등장하고 있다. 서울의 의류 판매 

공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 전통 시장과 소규모 

업체의 밀집으로 이루어진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

장 중심에서 강남 지역이 중요한 판매 공간으로 등

장하게 되었다. 또한 대도시 교외의 대형 상설 할인 

매장이 등장하면서 대도시 인근 지역에서 의류 소

매업 업체당 매출액이 매우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의류 구입의 가장 큰 변화는 전자 상거

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각종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의류는 중요한 판매 품목이며, 더불어 신발, 

장신구 등이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의류 및 패션 관련 상

품 중 25% 정도가 전자 상거래로 거래되고 있으며, 

의류 및 패션 상품은 전자 상거래의 성장과 활성화

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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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간 농축산물 소비 추이

통계청(각 연도)

쌀

채소

과실

축산 육류

200 (kg)150100500

1997년 2014년

음식과 문화

한민족은 고대로부터 다양하고 고유한 음식 문

화를 발달시켜 왔다. 탄화된 곡물 등에서 농경 문화

의 기원을 찾을 수 있고, 해안가에서 발견되는 조개

무덤 및 낚시 도구 등에서 해산물을 채집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한민족의 음식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곡류는 쌀이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

처럼 쌀은 탄수화물의 주된 공급원이었기 때문에 

벼를 재배하기 위해 개간과 용수 공급에 힘써왔다. 

고대부터 건설되어 온 곳곳의 저수지는 이러한 벼

농사의 오랜 전통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식생활 

변화로 쌀의 소비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빵과 면

의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 다량의 밀을 수입하여 

소비하고 있다. 또한 주요 식품을 곡류, 야채 및 과

실류, 수산물과 육류로 나누어 살펴보면, 현대 한국

인의 음식 문화의 변화는 크게 곡류 소비, 특히 쌀 

소비의 감소, 채소나 과실류, 육류와 유제품의 소비 

증가라는 특징을 보인다.

한국인의 식품 소비 패턴은 농축수산물의 수입 

개방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

률은 쌀을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편이며, 매년 많

은 양의 농축산물이 수입되고 있다. 이러한 수입의 

증가는 식재료 가격을 낮추어 과일, 수산물, 축산물 

및 유제품 소비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최근 여러 나라와 체결한 무역 협정 등으로 해

외 농산물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외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살펴보면, 곡류는 

밀, 옥수수, 콩의 수입이 많으며 미국, 브라질, 오스

트레일리아 등으로부터 매년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다. 식생활 문화의 변화로 인해 자급되고 있는 쌀 

역시 의무 수입 물량이 여러 나라로부터 수입되어 

가공용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과일은 동남아시아

에서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열대 과일이 많이 수입

되고,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남반구의 칠레로부터 

겨울철 과일의 수입이 매우 많다. 육류 소비의 증가

로 인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등으로부터 

쇠고기 등 육류의 수입이 많으며, 유럽 국가로부터 

우유 및 유제품의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 수산물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지만, 

일부는 태평양과 대서양 등 원양 어업을 통해 수입

되기도 한다. 채소류 수입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

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등에 집중되어 있다.

식량 자급률 변화

주요 수입 농산물 원산지(2014년)

관세청(2014)

곡류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중국

세르비아

41.8%

20.1%

10.5%

5.7%

4.9%

2,783,462 톤

1,337,285 톤

701,733 톤

378,540 톤

325,570 톤

수산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브라질

에스파냐

31.8%

20.8%

10.2%

5.3%

5.0%

423,713 톤

276,669 톤

136,060 톤

70,056 톤

66,716 톤

과일
필리핀

미국

칠레

중국

뉴질랜드

56.7%

21.5%

8.5%

2.8%

2.3%

423,001 톤

160,500 톤

63,147 톤

20,998 톤

17,070 톤

축산물
및 유제품

중국

러시아

베트남

미국

칠레

36.3%

18.2%

7.0%

4.7%

4.5%

404,752 톤

202,725 톤

78,510 톤

72,382 톤

50,077 톤

주요 수입 과일의 원산지(2014년)

0˚

120˚ W 90˚ W 60˚ W150˚ W180˚60˚ E 90˚ E 120˚ E30˚ E0˚ 150˚ E

30˚ N

30˚ S

60˚ S

60˚ N

단위(톤)딸기 레몬 멜론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포도

터키 

이란
미국중국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페루

과테말라

폴란드

파나마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모잠비크

스리랑카

타이
베트남

타이완

에콰도르

에스파냐

독일

120

11

454

190

124

39

11,498

1,200

2,303

798

54

6

343,501 72,186

6 3,314 5,200

17 5,302 35
59

1

4 5 2

4,033 4

10,706 1,6111,949 91,209 59 11,774

353 2,904 1,807 4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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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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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헝가리

영국

터키 

뉴질랜드

미국

멕시코

캐나다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10,016

17,138

11,871

15,585

3,079

1,4591,213

522

413

1,631

28,682

15,368

13,884

1,137

6,328

2,009

6,091

413

961

13

25,383

5,618 38,139 2,493

26,712

683
172,668

448

242

52,377

119,32386,863 111,629 64,792

1,767 4,199

1,678 9,722 6,483

1,323 6,392

10,733708

44,5601,217

66,61611,382

5,302 22

9,101 221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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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입 육류 및 유제품의 원산지(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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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2014)

한민족의 음식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발효 식품

의 발달이다. 김치는 우리나라 발효 음식의 대표적

인 예이다.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에서 사람들은 다

양한 야채를 발효시켜 저장함으로써 겨울에도 충

분한 채소류를 섭취할 수 있었다. 또한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한 다양한 장류 또한 발효 식품의 일종으로,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을 가정마다 발효시켜 소비하

는 전통이 있었다. 최근에는 도시화와 외식의 증가

로 인해 도시 지역에서는 장류를 시장에서 구매하

여 소비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류를 직접 만드는 가정이 많으며, 도시에 있는 자

녀에게 보내기 위해 각종 장류와 김장을 담그는 문

화는 한국인의 음식 문화의 중요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식문화는 오랜 역사와 뚜렷

한 사계절, 지역의 고유한 음식의 전통이 결합된 결

과이다. 한국은 지역마다 다양한 음식 문화가 발달

했는데, 지역별로 혹은 가정별로 매우 독특한 식재

료와 조리 방법이 존재하고 있는 현상도 대한민국 

음식 문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주요 수입 곡류의 원산지(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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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입 채소의 원산지(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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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축산물 구매처 커피숍 및 카페의 증가와 분포(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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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2010)

일반 음식점의 종류와 분포(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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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음식 소비를 직접 조리하는 경우와 외

식으로 나누어 보면, 외식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가족과의 아침식사 비율이 낮

아지고, 젊은 세대일수록 아침을 소홀히 하거나 가

족과 함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저녁의 경우도 학생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은 가족

과 식사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대의 경우는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는 비율

이 30%를 밑돌고 있다. 

식품을 구매하는 장소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과거 신선 식품은 전통 시장이나 동네의 가게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점차 도시 곳곳에 분포

하는 대형 마트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

다. 특히 육류, 유제품, 가공식품의 경우는 대형마

트가 주요 구입처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김장재

료나 청과류 등의 구매는 여전히 재래시장에서 구

입하는 비율이 높다. 특징적인 것은 향신료 중 고

추 및 고춧가루는 지인 및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산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한국은 다양하고 많은 음식점을 거리에서 발견

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식, 중식, 일식 등 다

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요리를 판매하는 식당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으며, 최근 다문화 사회의 도래

에 따라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도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커피 수입량과 수입액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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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2014)

대도시의 중심 업무 지구에서 점심시간에 커피

를 손에 들고 지나가는 직장인들의 모습은 도시 업

무 지구의 일상을 대표하는 모습 중 하나이다. 대한

민국에서 커피와 차와 관련한 문화 역시 급격한 변

화를 겪고 있다. 이 중 최근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인스턴트 커피를 즐기는 문화에서 커피숍에서 커

피를 마시는 문화로의 확산을 들 수 있다. 최근 대

도시를 중심으로 커피숍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

며,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간판은 우리나라 도시의 

경관을 이루는 대표적인 모습이 되었다. 외식업체

의 증가 속도에 비해 커피숍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커피숍은 대도시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주거 지역, 교외 지역 등에서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

고 있다.

이에 따라 커피의 수입량과 수입액이 꾸준히 상

승하고 있으며,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부 아메리

카,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에티오피아를 비

롯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많은 커피 원두가 수입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커피 열풍의 이면에는 다수

의 커피숍이 폐업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000

년대 중반 이후 커피숍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폐업하는 커피숍의 숫자도 늘어나

고 있다.

커피숍 창업과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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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음식점의 분포(2014년)

프랜차이즈 종류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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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2014)

외식 문화의 증가에 따라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으로 대표되는 일반 음식점 이외에도 다양한 음

식점이 늘어나고 있다. 도소매업 통계에 따르면 기

타 음식점으로 분류되는 음식점은 제과점, 피자·햄

버거·샌드위치류 판매점,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

밥 판매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타 

음식점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 중

에서도 분식 및 김밥 전문점의 숫자는 줄어들거나 

정체 상태임에 반해 다른 종류의 음식점 수는 늘어

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음식점 상

당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인 경우가 많다. 프랜차

이즈 음식점의 증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매우 뚜

렷하다. 대기업의 브랜드 기획력과 마케팅 전략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프랜차이즈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 음식점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50%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치킨, 커피, 패스트푸

드, 제과·제빵 등의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현대 한

국 도시 경관의 특징이 되었다.

다양한 음식점의 증가와 외식 문화 확산의 이유

를 살펴보면 편리함을 추구하거나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의 생활 양식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외식의 이유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편해서’라

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가족들이 원해서’, ‘식사 

준비 시간의 부족’,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등

의 비중도 높았다. 또한 집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특별한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서나 가족의 여가 활

동으로 외식을 선택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단위 면적당 치킨 전문점(개/㎢)

2 이하

2 − 6
6 초과

(인구 10만 명당 치킨 전문점 수)

60 이하 60 − 80 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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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전문점 창업과 폐업 추이

서구

치킨 전문점 창업률(2014년) 치킨 전문점 폐업률(2014년)

대구광역시 서구에 입지한 치킨 전문점

0 1km 치킨 전문점

⁎ 대구 서구는 면적 대비, 인구 대비  
모두 전국 상위 10개 시·군·구에 속함.

치킨 전문점의 분포(2014년)

다양한 음식점의 종류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

이고 있는 업종은 바로 치킨 전문점이다. 특히 치

킨은 배달음식으로 적합하며, 맥주와 함께 치킨을 

즐기는 이른바 ‘치맥’ 문화의 확산이 치킨 전문점

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근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 개방 빅데이터를 

이용해 치킨 전문점의 분포를 추산해 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30,000개 이상의 치킨 전문점

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4천 개에 달하는 치킨 전문점이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에 따른 경쟁의 격화로 다수

의 치킨 전문점이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한국 경제가 기업의 고용

이 늘어나지 않는 저성장 경제로 접어들면서 자영

업의 창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치킨집은 비교적 손

쉽고 표준화된 조리 방식으로 인해 다수의 창업자

들이 선택하는 업종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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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패스트푸드점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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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가옥의 구조

전통적인 마을의 입지: 경북 봉화군 달실 마을 대도시에 남아 있는 한옥 지구 목조 건축물의 수(2015년)

주거와 문화

중요 민속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마을

한국인의 전통적인 주거 양식은 마을의 위치와 

분포, 가옥의 구조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대한

민국의 전통적인 마을의 위치는 뒤로는 산이 위치

하고 앞으로는 넓은 들과 하천이 있는 배산임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산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상 

많은 마을들이 구릉과 낮은 산지에 분포하고 있다. 

또한 농업 위주의 경제 활동으로 인해 마을과 논밭

이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마을 뒤

편의 산지는 땔감과 다양한 용도의 목재를 제공해 

주는 곳이었으며, 겨울철 매서운 북서풍을 막아주

는 역할도 하였다. 마을 앞쪽의 개울이나 하천은 농

업용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주거지를 고르는 데 있

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대한민국 전통 마을은 전국의 곳곳에 여전

히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전통적인 모습을 그

대로 간직한 마을은 중요 민속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대한민국 전통 마을은 친족으로 구

성되는 경우도 많았고, 마을 내부에서는 유교적 전

통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 원리가 되었다. 이러

한 한국의 마을을 대표하는 고유의 건축물은 한옥

이며, 오래전에 지어진 한옥과 함께 근대 이후에 지

어진 한옥도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다. 

대도시의 곳곳에서도 한옥 마을을 찾아볼 수 있다.

안동 하회 마을 하회댁 사랑채

고성 왕곡 마을의 민가

한옥은 우리나라 고유의 기술과 양식으로 지은 

건물을 의미한다. 한옥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주

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지어졌으며, 한국 

고유의 미적 감각 등을 반영한 문화유산이다. 또한 

한옥을 통해 고유의 난방 기술과 통풍 방식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한옥은 대부분 나무를 사용한 목조 

건축이며, 농촌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 걸쳐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한옥의 건축 양식을 응용한 현대적 

건축도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유교적 신분 사회에서 집은 때로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양반 

계층의 대표적인 가옥인 기와집과 서민층의 주택

인 초가집이 전통적인 마을을 구성하고 있었다. 신

분과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다양한 가옥이 분포하고 

있지만, 이들 가옥 모두는 기후와 인간의 상호 작용

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겨울이 길고 추운 북부 지방

에서는 외부의 출입을 최소화하는 가옥 구조가 발

달하였고, 덥고 습한 남부 지방은 공기의 순환을 최

대화하는 대청마루 등이 발달해 있다. 또한 추운 겨

울을 나기 위한 온돌과 같은 난방 구조도 우리나라

의 전통 가옥의 특징 중 하나이다.

전주 한옥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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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도시의 주거 양식 주택 중 아파트 비율(2010년) 서울시 20년 이상 아파트 비율과 세대 수(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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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사용 연수

서울특별시(2014)

현대 한국인의 주거 양식 중 가장 특징적인 점은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주택은 공식적으로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등으로 분류

하고 있다. 단독 주택은 일반 단독 주택과 여러 가

구가 단독 주택 내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구획

된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반 단독 주

택은 일상생활에서 농가 주택, 전원 주택 등 세부적

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은 집합 건물로서 여러 세대의 가구주가 큰 건

물의 일부를 나누어 소유하게 된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의 경우 한정된 도시 공간

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하였고, 고층 아파트의 집중으로 인한 편의 시

설, 교육 시설, 상업 시설 등이 아파트 단지를 중심

으로 분포하면서 아파트는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

의 주거 양식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또한 신도시 등 

새로 조성되는 택지 지구의 상당수는 고층의 아파

트가 대부분의 주거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주

택 중 아파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

며, 2010년 센서스에 따르면 전국 주택 중 약 60%

가 아파트이다. 또한 연립 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을 

포함하면 현대 한국인의 상당수가 공동 주택에서 

살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 근교 혹은 농촌 중심

지에도 다수의 공동 주택이 건설되고 있다. 또한 대

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저층은 상업 시설로 고층은 

주거 시설로 이용되는 초고층의 주상 복합 건물이 

늘어나고 있다.

단독 주택의 경우 농촌 지역이나 재건축·재개발

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 지역에 다수가 분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전원 

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전원 주

택 지구도 늘어나고 있다. 도시 내부 단독 주택 밀

집 지구의 상당수는 이미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되

거나 도시 재생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

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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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총수

전국 평균 59.0

전국 평균 77.6
전국 평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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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의 주택 유형은 크게 단독 주택과 아파

트, 다세대 주택 등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 단독 주

택은 한 가구만 거주하는 단독 주택과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다가구 주택으로 세분한다. 농촌 지역은 

단독 주택이 다수를 차지하며, 도시 지역은 단독 주

택과 다가구 주택이 점차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주택의 유형은 근린의 발달과 

생활 환경의 차이를 만들어내며, 이로 인해 도시 지

역은 서로 다른 근린 지역이 형성되고 있다.

서울시의 각 동을 우세한 주택 유형에 따라 살펴

보면, 일부 지역은 한 주택에 한 가구만 거주하는 

단독 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의 구도심

이나 외곽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노인 인구의 비

율이 높고 학교 등 교육 시설 및 상업 시설의 숫자

가 적다. 다가구 주택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주거지

로 개발된 역사가 오래된 곳이며, 공업 시설이나 상

업 시설 등 사업체와 주거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가 많다. 최근 이러한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 주택이

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으로 변하고 있다. 또

한 서울시에는 한 동 전체가 아파트로만 구성된 지

역도 많다. 이러한 아파트 밀집 지역은 학령기의 자

녀를 둔 가정이 많으며, 세대당 인구도 비교적 많은 

편이다. 학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학교 및 교육 관

련 시설이 많고 소규모의 근린 시설은 아파트 부속 

상가에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아파트 밀집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중심 대형 상업 시설을 몇 

개의 아파트 단지가 공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

고, 소규모의 근린 시설은 각 아파트 단지 내에 위

치한다. 따라서 아파트 밀집 지역은 주거 지역과 상

업 지역의 구분이 비교적 뚜렷하다. 마지막으로 다

세대 주택은 최근 빌라 형태로 늘어나고 있다. 다세

대 주택의 밀집 지구는 미혼, 자녀가 없는 부부, 자

녀가 취학 연령 미만인 가구가 많다. 일부 다세대 

주택 밀집 지구는 도심 근처에 분포하기도 하며, 이

러한 지역은 미혼의 직장인이 선호하는 경우가 많

고, 지역 내에 다양한 근린 시설이 분포한다.

0 0.5 1 1.5 km

발코니

발코니

침실

침실

침실 거실

현관 욕실

욕실

주방 및 식당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침실

침실침실

거실

현관

욕실 드레스 룸욕실
주방 및 식당

1970년대와 2000년대 건축 아파트 ①: 서울시 영등포구 1970년대와 2000년대 건축 아파트 ②: 서울시 영등포구2000년대 건축 아파트: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 주택 유형별 밀집 지역 상위 5개동

단독 주택 비율
삼청동 세곡동 내곡동 가회동 종로5·6가동

65.7 45.3 40.0 39.7 37.5

다가구 주택 비율
용답동 세곡동 망우동 신사동 화양동

59.7 51.3 48.9 48.4 47. 3

아파트 비율
하계2동 상계8동 상계10동 신정6동 가양3동

100.0 100.0 100.0 100.0 100.0

다세대 주택 비율
삼전동 화곡본동 석촌동 화곡8동 장충동

84.5 78.5 76.5 75.0 69.9

통계청(2010)

동별 인구 구성 및 근린 시설 분포(2014년)

구분 종로구 삼청동 성동구 용답동 노원구 상계8동 송파구 삼전동

인구 및
세대 구성

면적(km²) 1.49 2.32 0.67 0.95

세대 1,537 7,745 9,399 15,922

인구(남) 1,644 9,154 12,785 16,813

인구(여) 1,723 8,235 13,861 18,400

세대당 인구 2.09 2.12 2.83 2.19

65세 이상 인구 비율(%) 19.0 12.3 8.0 7.7

인구 밀도(인/km²) 2,260 7,495 39,770 37,066

출생 18 86 501 356

사망 19 80 68 122

외국인(명) 149 951 39 371

근린 시설

도소매업체 206 728 101 498

은행 5 3 4 6

의료기관 8 30 31 45

약국 1 11 5 17

커피숍 6 5 2 11

음식점 232 252 42 303

제과점 5 6 6 11

이미용 1 46 28 103

보육 시설 1 9 51 20

학교 - 1 4 3

서울시 자치구별 통계연보(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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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여자

01
 
종로구
삼청동

02
 
성동구
용답동

전용 면적 65m²
구조의 예

전용 면적 65m²
구조의 예

전용 면적 85m²
구조의 예

행정자치부(2014)

04
 
송파구
삼전동

03
 
노원구
상계8동

인구 피라미드

우리나라 도시 주거 양식의 대표적 유형은 아파

트 거주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아파트가 1970년대 

이후 건설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와 2000년대

를 거치면서 건설의 속도는 가속화되었다. 1990년 

20% 초반이었던 총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2010년 

60%에 근접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아파트의 면

적을 살펴보면 다수의 아파트가 전용 면적 기준 약 

65㎡ 와 85㎡ 정도의 넓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

부의 주택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1970년대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에 정부의 재원을 사용하게 되면서, 

「주택 건설 촉진법」이 규정하는 국민 주택의 기준

을 85㎡ 이내로 정하게 되었고, 이 넓이는 세제 혜

택과 금융권 대출의 기준이 되는 이른바 ‘국민 주

택 규모’의 상한선이 되었다. 85㎡ 규모 아파트는 3

개의 방과 2개의 욕실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모와 자녀가 거주하는 대표적인 아파트의 구조

가 되었다. 또한 65㎡ 규모의 아파트는 과거 방 2개

와 욕실 1개 구성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85㎡ 규모

와 마찬가지로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을 갖춘 형태

로 변하였다.

전용 면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거의 변함이 없

지만 발코니의 확장과 같이 전용 면적 이외의 면적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방과 거실이 커지면서 아

파트 공간 활용은 점차 다양화되었다. 또한 주차의 

편의, 엘리베이터 설치 및 공동 주택이 가지는 공

동 관리와 보안 등의 장점으로 한국의 아파트는 여

전히 가장 인기 있는 도시적 삶의 양식이다. 그러나 

다수의 아파트가 건축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노후

와 안전 문제가 발생하였고, 자가용의 소유가 늘어

나면서 건축 연한이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주차 공

간 부족 등도 해결해야 할 사안이 되었다. 그러나 

공동 주택의 특성상 개별 주택의 개보수를 통한 정

비만으로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존

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사

업이나 구조를 변경하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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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여가

태릉CC 입구

창의문

장충체육관

혜화문

숭례문

고덕·일자산 코스

용마·아차산 코스봉산·앵봉산 코스

수락·불암산 코스

남산 코스

대모·우면산 코스
관악산 코스

안양천 코스

북한산 코스

인왕산 코스

북악산 코스

낙산 코스

북악산 와룡공원에서
북한산 둘레길까지
산책로 4.1km 구간 정비

삼성산
관악산

우면산
구룡산

대모산

용마산

망우산

구능산

수락산

불암산

도봉산

북한산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

봉산

앵봉산

개화산
아차산

일자산

석수역

사당역

수서역

도봉산역

구파발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가양역

광나루역

서울 둘레길

전 국민의 시간 활용(2014년)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률성별 여가 활용

독서율과 전자책(e-book) 이용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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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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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충남

제주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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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레길

용수포구
저지마을회관

한림항 비양도 선착장

고내포구

광령1리사무소

산지천마당

만세동산

김녕 서포구

제주해녀박물관

시흥초 우도

광치기해변

온평포구

남원포구

외돌개
월평마을화순해수욕장

월드컵경기장

표선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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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여성 *복수 응답 가능 문화체육관광부(2014)

인터넷 사용률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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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충남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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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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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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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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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양과학기지

통계청(2014)

케이블 및 위성 방송 청취 가구 수와 비율

324,131

675,768

310,114

722,601

344,186

323,189

2,120,584

297,610

128,623

293,801

615,435

790,553

477,985

50,045

 407,613

486,100

1,89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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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65

75

85

1,000,000

케이블 위성 방송 
가입 가구

울릉도

독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방송통신위원회(2014) 문화체육관광부(2011)

가구 인터넷 보급률 가구 컴퓨터 보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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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2014)

10세 이상 한국인은 수면, 식사 등 필수 생활 시

간, 노동, 학습, 이동 등 의무 생활 시간을 제외하고 

일일 평균 약 4시간 50분 정도의 여가시간을 누리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가의 활용 방식을 살펴

보면 평일에는 주로 TV 시청, 인터넷 등 미디어를 

이용하는 정적인 여가 활동이 우세하고, 주말에는 

여행과 운동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가 활동의 다양화는 주5일제 

근무의 도입과 정착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한국인이 여가를 즐기는 공간은 근린공원, 음식

점과 커피숍 등이 있으며, 주말에 등산을 즐기는 사

람이 많다. 또한 이러한 여가 공간의 지역적인 차이

도 발견되는데 노년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근린

공원이나 주거 지역 내 공터 등이 주된 여가 공간

으로 이용된다.

연령별 여가 활동은 대체적으로 젊은 세대일수

록 인터넷 등 양방향 미디어의 활용이 많고, 노년층

의 경우 TV 시청과 산책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한 중장년층에게 음주를 통한 사교 활동과 등산 등

이 선호되는 여가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젊

은 세대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여가 활용의 비율

이 TV 시청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가

구의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상승

하였으며,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활용도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또한 케이블 및 위성 방송의 보급

도 늘어나면서 시청할 수 있는 TV 채널의 수도 늘

어나며,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의 활용을 통해 TV와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청취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

2014년 7월 워싱턴포스트지는 대한민국에서 등산

은 마치 국가 정체성이 된 것과 같다는 표현을 사용

하여 대한민국의 등산 열풍을 보도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주5일제 근무로 인해 등산 인구가 폭발적으

로 늘어났으며, 이러한 증가 이면에는 전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이 널리 분포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산이 많지 않거나 등산하기에 너무 

높거나 험하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하는 다

른 나라와는 달리 대한민국은 도시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많은 산이 있다는 점이 등산 열풍을 설명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

산은 미국의 그랜드캐니언 보다 방문자가 많으며, 

2014년 7백만 명이 넘는 방문객 수를 보이고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을 자랑하는 북한산은 

대한민국의 등산 열풍과 함께 한국적 삶의 공간이 

갖고 있는 특징인 도시와 자연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국의 명산은 주말에 많은 사람이 찾으

며, 산악회 등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산에 대한 정보

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등산 열풍과 함께 걷기 열풍도 현대 대한

민국의 여가 문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과거의 관광 패턴은 유명한 관광지로 빠르게 이동

하고 그 지역의 문화재, 관광 시설, 위락 시설 등을 

즐기는 형태가 많았다. 그러나 천천히 걷기, 사색하

기, 지역을 느끼고 이해하기 등의 새로운 사회 문화

적 조류는 관광의 형태도 크게 바꾸어놓았다. 이 중 

제주도 올레길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문

화적 다양성과 고유성을 느낄 수 있는 길로 전국적

으로 유명해졌다. 이러한 걷기 열풍에 따라 전국에 

다양한 길이 만들어지고 이용되고 있으며, 지역의 

특색과 역사를 반영한 길이 늘어나고 있다. 길의 주

제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문화, 생태, 해안 절경, 숲, 

야생화 등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도시 주변의 환경이 잘 보전된 지역을 

걸으며 풍광을 즐길 수 있는 누리길도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걷기 여행길 수(2015년)

한국관광공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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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활동 공간 상위 3곳(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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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2014)

제주 감귤밭

산방산 제주 올레길

1,176,133명

3,000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년)

제주 올레길
연간 탐방객 수

(사)제주올레(2014)

(분)

20세 이상 취업자10세 이상

필수 생활 시간

▶ 수면(7시간 59분)
▶ 식사 및 간식(1시간 56분)
▶ 기타 개인 유지(1시간 18분)

11시간 14분

여가 생활 시간

▶ 기타 여가 활동(41분)
▶ 종교 및 문화, 스포츠(44분)
▶ 미디어 이용(2시간 21분)
▶ 교제(43분)

4시간 49분

의무 생활 시간

▶ 수입 노동(3시간 16분)
▶ 가사 노동(1시간 55분)
▶ 학습(1시간 7분)
▶ 이동(1시간 39분)

7시간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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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2013)

지역 축제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자연 유산을 

즐기고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행사이며, 많은 지역

이 지역 축제의 전통을 계승해 왔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많은 수의 지역 축제가 등장하였다. 과거 전통

적 문화유산의 계승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운영

되었던 축제는 이후 관광 및 도시 마케팅과 결합되

면서 전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의 경제를 활

성화하기 위한 행사로 그 규모와 성격이 변하였다. 

매년 약 1,000여 개의 지역 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축제는 지

역의 대표적 관광 상품으로 발전하여 많은 관광객

이 참여하는 대규모 축제로 발전하였다. 축제는 문

화와 예술, 자연 및 생태, 역사, 지역 특산물 등 다양

한 주제로 이루어지며, 문화적 상상력이 더해지면

서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

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최우수 축제와 우수 

축제 등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위의 축제 포

스터는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표 및 최우

수 축제의 주제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참여하는 활동은 현대

적 삶의 양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한

국의 문화 공간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며, 역

사 유물과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고, 예술 공연을 즐기

고 참여하거나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문화원도 전국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또한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의 다양한 예술 행사가 열리는 

미술관 및 공연장도 전국에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

러한 문화 행사들은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

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점차 지방의 문화적 수

요가 늘어나면서 지방에서도 많은 전시와 공연이 

열리고 있다. 

영화관은 가장 쉽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

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매년 많은 영화가 개봉되

며, 여러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

관의 등장은 영화관을 단순한 영화 상영을 위한 공

간이 아닌 복합적인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

간으로 변모시켰다. 이와 함께 상업 영화 위주의 영

화 시장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독립 

영화 상영관도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공공 도서관도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중요한 문

화 공간이다. 최근에는 학습 및 도서의 대출이라는 

전통적인 역할과 함께 지역 사회 교육, 공연 및 문

화 행사가 열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하고 있으

며, 지역 사회 문화 활동의 중심으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55

73

12

61

30

58

2

7

40

57

21

10

29

35

37

10

15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세종

대전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전북

전남

광주

제주

지역 축제 유형

전통 역사

지역 특산물

문화 예술

생태 자원

기타

총계(건)

50

울릉도

독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0 50km

문화체육관광부(2015)

전국 평균 3.0

전국 평균 4.4 전국 평균 1.63

전국 평균 51.1

전국 평균 2.55

인문_4-1-삶의 양식_161229.indd   216-217 2017. 3. 3.   오후 1:36



사회와 문화

삶
의

 양
식

과
 문

화
스

포
츠

 활
동

219

삶
의

 양
식

과
 문

화
스

포
츠

 활
동

218

사회와 문화

2,357

2,249

938

618

14

316

1,421

432

597

432 1,204

201

902

872

217

1,079

694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세종

대전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전북

전남

광주

제주

인구 천 명당 
마을 체육
시설 면적(km2)

30.00 초과

10.01 − 20.00

5.01 − 10.00

5.00 이하

백만 명당
시설 수(개)

1,000

울릉도

독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0 50km

노년 인구를 위한 체육 시설: 게이트볼장(2013년)마을 체육 시설(2013년)

프로 스포츠(2016년)

프로 야구 프로 축구

프로 농구 프로 배구

스포츠 활동

173

19

5

133

84

195

9

14

37

96

1

6

8

119

168

5

18

1,161,708

1,195,523

282,471 249,539

222,188

320,195

17,958

150,651

431,645

312,764

151,874

374,565
452,417

289,246

91,521

467,416

79,305

인천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대전

경북

전북

광주

전남

제주

경남

부산

울산

대구

노인 인구 만 명당
게이트볼장 수

1

4
7

11

게이트볼장(개) 노인 인구(명)

울릉도

독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0 50km

인천

서울

수원

광주

대전

창원

대구

부산

SEOUL HEROES BASEBALL C
LU

B

울릉도

독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미

원주
구리

아산

인천

서울고양

부천 안양

용인

전주

창원
울산

부산

울릉도

독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미구미구미구미

화성

인천 서울

안산
수원

대전
김천

천안

울릉도

독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전남

제주

대전

울산
전북

경남

상주

충주

강원

포항

대구

부산

인천
고양

수원

안산

부천
서울

성남안양

광주

울릉도

독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문화체육관광부(2013)문화체육관광부(2013)

1982년 프로 야구가 출범한 이래 축구, 농구, 배구 

등의 프로 스포츠가 연이어 출범하였고, 프로 스포

츠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국민 여가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았다. 프로 스포츠는 여가 생활의 일

부이며, 스포츠 산업의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지역 

연고를 통해 애향심과 지역 정체성의 형성과도 깊

은 연관이 있다. 특히 프로 야구는 매년 수백만 명

의 관중이 찾는 대표적인 프로 스포츠로서 팀별 순

위와 유명한 선수들과 관련된 내용은 언론에 비중

있게 다뤄지며, 일상생활의 대화에 빈번하게 등장

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축구, 농구, 배구 등

의 프로 스포츠 구단을 응원하는 동호회 활동 등도 

단순한 경기 관람을 넘어 스포츠 참여의 새로운 문

화적 현상으로 변하고 있다. 많은 프로 스포츠 팀이 

대도시를 연고로 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프로 스포츠팀 운영 기업들은 자사를 

홍보하고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대기

업 중심의 프로 구단에서 시민의 참여와 지원으로 

유지되는 다양한 시민 구단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도 최근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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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구 관중 수  배구 좌석 점유율 문화체육관광부(2014)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

과 운동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세대와 성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0대 

이상의 한국인 중 절반 정도가 정기적인 운동을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이 자주 하는 운동 

중 걷기나 가벼운 조깅, 맨손 체조, 자전거 타기 등

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

겨하고 있다. 또한 헬스, 수영, 요가, 등산, 배드민턴 

등도 일주일에 2회 이상 즐기는 사람이 많은 운동으

로 조사되었다. 주 1회 혹은 한 달에 2－3회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는 등산, 축구, 낚시 등이 선호되고 있

다. 이러한 생활 체육으로 각광받는 운동은 대부분 

단체로 하지 않아도 되거나 많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운동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생활 체육 

관련 동호회가 만들어지면서 운동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며 운동 장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

면서 야구 동호회나 해양 스포츠 동호회 등 보다 전

문적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생활 체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리적 환

경에서 공공 체육 시설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종목의 운동을 할 수 있는 복합 공공 체육 

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또한 간단한 걷

기와 맨손 체조 등을 할 수 있는 소규모의 마을 체

육 시설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어 먼 곳으로 이동하

지 않고 집 근처에서 간단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근린 단위의 체육 시

설은 이동성이 제한되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노

년 인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과격한 운동보다는 

천천히 걷기와 대화가 주를 이루는 노년층을 위해 

전국에 게이트볼장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노

년 인구가 인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 지

역에 게이트볼장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생활 체육 참여

문화체육관광부(2014)

전체
응답자 수(명) 참여(%) 참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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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안 요인(2014년)

통계청(2014)통계청(2014)

한국 사회의 불안 요인에 대한 설문에서도 변화

가 감지되고 있다. 젊은 세대일수록 범죄와 경제적

인 요인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반면에 노년층은 일

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함께 국가 안보, 자연

재해 등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

하고 있다. 

직업 선호에 있어서도 과거 급속한 경제 성장 속

에서 각광받던 대기업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고 대

다수의 청년 및 청소년층은 국가 기관이나 공기업 

취업 등의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국가 기관이나 공기업 

등의 직장을 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국가 기관과 공공 기관의 취업 선호가 50%를 상회

하는 현실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한국 경제에 대

한 불안함을 드러내는 현상 중 하나이다.

한국 사회는 급속한 변화를 겪어왔으며, 이러한 

변화가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과 행동에 반영되고 

있다. 몇 가지 설문 조사를 통해 한국인의 사회 의

식 단면과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역시 빠르게 변화되어 왔는데, 과거 전통적인 

효 사상에 기반한 장자 혹은 자녀 부양 중심의 문

화에서 최근에는 노후의 삶을 자녀에게 의탁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부모 부

양의 책임이 많은 30 – 40대에서 부모 부양이 가족

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30% 수준으로 낮

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모 부양에 대한 시각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도 큰데, 이는 도시와 농촌의 

세대별 인구 구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이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유교적 인식 역시 

변하고 있다. 젊은 세대일수록 이유가 있다면 이혼

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높

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 생각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인의 사회적 생활은 과거 가족과 마을 위주 

공동체에서 도시적 생활 양식으로 급격하게 변하

여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거의 사회 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사회 참여가 등장하고 있다. 

친목 및 사교 단체와 함께 종교 및 취미 기반 활동 

등이 늘어나고 있으며, 시민 사회 단체에서 활동하

거나 정당 및 이익 단체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졌

으며, 지역 사회 활동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시민의 권리와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 투표

나 정당 참여 등의 제도화된 정치 활동 이외에도 

직접 목소리를 내거나 집회에 참여하는 활동도 지

속되고 있다. 과거 민주주의의 쟁취와 노동권 보장

을 위주로 했던 집회나 시위의 내용이 환경, 여성 

인권, 지역 개발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집

회의 형태도 시위나 행진과 함께 문화제 등의 다양

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 집회나 시위는 주로 정부나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 서울에 집중

하는 형태를 보인다.

한국의 종교는 근대화 과정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전통 시대에는 유교와 불교가 삶의 가치

와 태도에 큰 영향을 미쳤고, 민간 신앙 역시 민초

들의 삶을 위로하며 일상생활 속에 널리 퍼져있었

다. 조선 시대 후기 선교사를 통해 유입된 기독교

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급격하게 교세를 확장

했으며, 개신교와 천주교는 불교와 함께 많은 신도

수를 보유한 종교가 되었다. 종교별 인구는 연령별

로 차이를 보이는데, 노년층은 불교 인구의 비중

이 높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무교와 기독교의 비중

이 높다. 기독교의 경우 개신교의 급속한 교세 확장

은 1995년까지 지속되었으나 이후 정체 상태를 보

이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천주교 인

구가 타 종교에 비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종교별 인구의 구성은 지역적으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서남권은 개신교와 천주교

의 비중이 높은 반면 동남권은 불교 인구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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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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