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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살 것인가

>>> 저자 소개 

유현준

홍익대 교수, ㈜유현준건축사무소 대표. 연세대 

졸업 후, MIT, 하버드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시카고 아테나움 건축상('17),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 최우수상('16) 등 국내외에서 30여 개의

상을 받았고, tvN 알쓸신잡 출연으로 인기를 

얻었다.

>>> 선정 배경

저자의 히트작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15)의 

후속작. 전작에서 현대 도시의 모습에 왜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이번엔 ‘어디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에 대해 사유한다. 어떤 공간이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가에 대한 답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 방향을 짚어볼 수 있다. 

>>> 주요 내용

현대 건축의 특징 : 탈중심과 다핵화

• 건물의 수직 높이, 좌우대칭을 강조한 고대와 

달리 21세기 건축은 개인간 연결을 강조한 

기술의 영향으로 탈중심, 다핵화가 두드러짐

-  런던 로이드빌

딩과 아모레퍼

시픽 신사옥은 

중앙에 텅 빈 공간을 둔 밥상머리 건축으로 

다른 층 직원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함

-  최근의 건축물들은 창문, 방의 크기나 간격을 

불규칙적으로 만들거나 복도와 방의 구분을 

없애는 등 다핵화, 비정형성을 지향하고 

있음

골목길 vs. 대형쇼핑몰, 사이공간의 중요성

• 전통적인 골목길이 사라지며 내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공간 밖으로 나가면 머무를 공간이 

없어지고 있다. 공간의 분리가 소외를 초래

한다

   -  돈을 내야 집 밖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 

서울이 각박한 근본적 원인

     *  학생은 PC방과 편의점, 직장인들이 카페와 모텔을  

찾는 이유

-  세계적 도시의 기준은 무료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얼마나 제공하느냐임

     *  서울은 공원 간 간격이 이동 시간 기준 30분이 넘지만   

뉴욕은 13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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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가 권력을 상징한 고대 건축계단은 높이

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 소통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밥상머리 

    사옥의 대표 사례 로이드빌딩 

▲ 중앙홀이 없는 가나자와미술관 분산형, 

    다핵화 건축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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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은 하나의 공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자연과 멀어지게 만든다. 도시재생은 점 

대신 선으로 이어야 가능하다

  

| 걷고 싶은 거리의 조건  |

①  이벤트 밀도가 높을 것 - 내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가게 입구의 수가 많아야 걷고 싶다

②  풍경이 자주 변화할 것 - 은평구의 골목은 

33초에 한번 풍경이 바뀌나, 마포대교는 20분 

내내 같은 풍경

   -  마을과 어우러지는 학교, 담 없는 공원, 강남과 

강북을 잇는 보행자 전용도로 등으로 경계를 

허물고 순환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소통과 화목의 건축 

• 잘 만들어진 건축물, 도시는 ‘상 받은 어린아이’

처럼 갈등을 줄인다

   -  3차선 이하의 차도는 보행자의 흐름을 끊지  

않지만 너무 넓은 대로는 문화의 단절을 만든다

     *   홍대앞과 닿아있지만, 합정역(10차선) 너머로는 홍대의   

유동인구가 유입되지 않음

•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질문형 제목은 이사갈 집을 

고르자는 뜻이 아니다. 이 공간이 우리를 더 행복

하게 하는가 자문해 보는 과정이다

>>> 밑줄 긋기 

* 주요 서평/리뷰 등에서 화제가 된 본문 중 구절 

… 프랑스에서는 학교 건축물이 건축상을 받는다. 

왜 우리나라 아이들은 다양하고 좋은 학교에서 

자라나면 안 되는가? (p50-52)

… 다리를 짓는다는 것은 이웃과의 소통을 하겠

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하지만 우리는 최근 

안타깝게도 다리를 건설하기보다는 벽을 더 

세우고 있다. (p297) 

… 건축물을 만들 때 건축물 자체에 초점을 맞춰

서는 안 된다. 그 건축물이 담아내는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 (p373)

▲ 스머프 마을 같아야 할 학교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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