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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problem of destroying natural environment is emerging as a common social issue world widely, recently in the filed of 

architecture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s in environment-friendly architecture according to the awakening and 

understanding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e social problem caused by pursuing affluent urban life is now making the quality 

of life an issue against the urban policy that has been simply emphasizing quantitative expansion only.  Accordingly, 

development and popularization of such a type as environment-friendly low-rise house is being suggested as an alternative idea, 

because it can combine secured independent space, which is a merit of independent houses, and characteristic architectural 

shapes, making possible the development of large scale environment-friendly complex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xamples of Environment-friendly low-rise house in other countries that are utilizing amenity 

concepts, such as environment, ecology, culture and history, the present research proposed an alternative idea for highly dense 

high-rise houses, by resolving the problems of low-rise house complex caused by the variable of ecological environment.  An 

effort was made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low-rise house through theoretical investigation, and based on th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cases, a method for improving the problems was deduced as a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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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목

자연환경 괴의 문제는 세계 으로 공통된 사회문제로 

두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건축부분에서도 환경오염에 

한 각성과 인식으로 환경 친화 인 건축에 한 심이 

커져가고 있다. 친환경 주거지 조성 연구는 주로 유럽과 

북미를 주로 활발히 이우어져 왔고, 아시아의 경우에는 

일본이 1990년  반부터 환경친화형 층 주거조성에 

한 지침이 마련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1962년 마포를 기

으로 공동주택 개념이 주거시설에 도입되어 단독주택을 

보완하는 수 이었으나 1960~1970년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가 가속화 되어 주택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1977년 주택건설 진법을 제정하여 주택의 공 을 확 하

고 1980년  이후 지속 인 아 트 단지의 건설과 신도시

의 개발이 되고 있다. 

도시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한 심은 환경문제와 더불

어 90년 에 이르러 가장 요한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 

단순히 양  팽창만을 강조하던 도시정책에서 도시민의 

생활에 있어서의 삶의 질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한 

자부심 등 이 과는 다른 양상으로 도시에 한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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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져 가고 있다. 이러한 시 에서 쾌 한 도시환경을 지

향하기 해서 논의되고 있는 어메니티는 도시를 다루는 

데 있어 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 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의 장 인 독립 공간 확보와 개성 있

는 건축물형태를 더하여 친환경 이고 단  단지 형성

이 가능한 층집합주택과 같은 유형들의 개발 보 이 

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국내에서는 연립주택 

는 다세  주택이란 이름으로 층집합주택으로서의 장

을 살리지 못하고 부분이 아 트의 형식에서 충수만

을 인 것으로 건립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 생태, 문화, 역사 등의 어메니티 개념을 

활용한 친환경 층집합 주거의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주

거환경의 질  향상을 한 방안으로 친환경 층집합주택

의 활성화를 한 개선방안을 본 연구의 목 으로 한다.

2. 연구 범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어메니티를 활용한 친환경 층집

합주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어메니티의 개념  친환경 층집합주택의 정의를 

각종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 어메니티가 활용된 친환경 층집합주택의 특징과 

종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해외사례와 국내 황을 분석해 

보았다.



그림1. 에콜로니아 주변 배경

구

분
장     단     

층

집

합

주

거

⦁ 층이 갖는 사회  친교와 활동의 기회.

⦁시각 변화 가능.
⦁독립된 개인 정원을 가짐.
⦁ 라이버시와 변화 있는 외 을 얻음.

⦁경사지 이용이 용이
⦁단독주택이 갖는 지경계선과 건

물과의 법규상의.

⦁거리를 없앰으로써 공간의 확보가능.

⦁벽체의 공유로 
인한 일조, 채 , 

통풍에 불리

⦁계획이 불성실
할 때는 단조롭고 

창고와 같은

⦁느낌을 주고 
라이버시의 유지

에 불리.

표3. 층집합주거의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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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분석방법

셋째,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친환경 층집합주택의 특징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고찰하 다.

국내의 경우 수도권지역을 심으로 이미 완공되었거나 

재 계획단계에 있는 상을 선정하여 사례를 살펴보고 

친환경 층집합주택의 문제 을 분석해 국내에서 친환경

층집합주택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연구하

여 주택의 개념이 단순한 주거 개념을 탈피하고 국내의 

주택문화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Ⅱ. 문헌 연구

1. 어메니티의 개념

어원 으로 어메니티는 ‘사랑’, ‘쾌 함’, ‘기쁨’, ‘좋아함’등

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 사  측면에서는 ‘쾌

한 질로서 장소, 상황, 국면, 기후’나 ‘편리, 즐거움, 안 을 

해 제공 되는 것’등으로 어메니티가 정의되고 있어 쾌

성이나 편리, 안 , 즐거움에 보탬이 되는 환경이나 서비

스로 이해되고 있다. 어메니티의 개념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고 시 에 따라 포함하는 범 나 역이 변화하고 있

으며 에도 변화되고 있다. , 개념도 확장되어 기

에 환경가치가 핵심을 이우었으나 차 문화  가치의 어

메니티 개념이 포함되거나 요해 지고 있다.  이 게 정

의되는 어메니티는 환경, 생태 등 자연 인 것은 물론이

고, 문화, 역사, 교육 등 인 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1)

2. 층집합주거의 특성

층집합 주거는 통상 층과 고층의 구분은 다양하나 주

거지 계획에서 층은 엘리베이터 없이 사용가능한 층수

(보통 5층)를 의미하고, 층집합주택이라 하는 경우는 

지성이 큰 3층 이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층집합주택의 특성은 사유 지와 같은 독립된 개인 정

원을 가질 수 있어서 자연과의 착 감을 느낄 수 있으며, 

계획방법에 따라 단독주택과 같은 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으며, 변화 있는 외 을 얻을 수 있다. 단독주택이 

1) 김 호, 오은주(2007),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  방안,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갖는 지 경계선과 건물과의 법규상의 이격거리를 없앰

으로서 공공의 오 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으며, 지형에 

따라 다양한 배치형태로 풍부한 시각변화를 얻을 수 있다.

3. 친환경  주거의 특성

친환경 인 주거는 거시 으로는 지구환경을 보 하는 

에서 에 지, 자원, 폐기물 등의 한정된 지구자원을 고

려하고, 시 으로는 주거지 주변 자연 환경경과 친 하

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한다. 한 미시 으로는 거주

자가 생활 속에서 자연과 동화되어 체험하는 건강하고 쾌

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주택  거주지 환경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재에는 친환경 인 주거는 건축물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 리, 그리고 폐기에 이르기까지 총체 으로 에 지 

 자원을 약하고 주변 환경과의 유기  연계를 도모하

여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인간의 건강과 쾌 성 증

진을 추구하는 건축으로 정의할 수 있다.

Ⅲ. 친환경 층집합주거 사례  개선방안

1. 해외 황

1) 에콜로니아(Echolalia, 네덜란드)

에콜로니아는 1989년 네덜란드 정부가 발표한 국가 환경

정책계획(National Environment Policy Plan)에 따라 에

지환경청이 주체가 되어 알펜안다리인에 건설된 에 지 

약 이며 환경 친화 인 주거단지이다. 

체 약 300호로 이루어진 에콜로니아의 주택설계에는 국



그림2. 우퍼 하우징 주변 배경

단  지  명     치 세    수

아펠바움 용인 동백지구 126세

헤르만 하우스 주 출 단지 137세

아델하임 분당 구미동 11세

그린빌라 서울시 구로 항동 115세

극동스타클래스 용인 죽 택지개발 48세

타운하우스 분단 구미동 16세

이티드 하우스 화성 동탄택지개발 286세

베네스트 종 

하우스
인천 구 운서동 148세

교하 월드메르디앙
주시 교하 

택지개발
143세

동백 카운티스 용인 동백지구 96세

표4. 층집합주택 개발 사례

그림3. 용인 아펠바움 조감도

가환경정책계획의 3가지 정책노선에 근거하여 총 9개의 

계획 테마가 용되었다.2)

이 단지에 용된 9개의 계획테마를 살펴보면, 에 지 

약부분에서는 열 손실 감소, 태양열 에 지 사용, 건설과 

생활에 있어서의 에 지 소비 감 등이 있으며, 통합된 

일련의 리 부분에서는 물 소비 제한과 건축자재의 재활

용, 유지 리가 간편한 재료와 유기  건물, 융통형 구조 

등이 있으며, 삶의 질의 향상 부문에서는 주택내․주택간 

방음, 건강과 안 , 생태학  건물 등이 있다.

특히 이 단지는 환경 으로 건 하며 에 지를 약하는 

주거단지로써 일반주택의 반정도의 에 지를 소비하도

록 계획된 것이 특징이다.

단지부분으로는 가로와 장이 형성되도록 주동을 배치하

고, 주택과 인 한 곳에 오  스페이스를 배치하여 커뮤

니티의 활성화를 꾀하 다. 자연수로  빗물을 장하는 

호수를 설계하 고, 오래된 유럽의 거리처럼 보행자, 자동

차, 자 거, 노는 아이들이 공존하는 거리의 녹지네트워크

에 을 두었다.

2) 우퍼 하우징(Fraenkelufer Housing, 독일)

이 단지는 힌리히와 인 발러에 의해 유기 이고 구조주

의 으로 설계된 재건축 집합주택 단지이다. 체 세 수

는 87세 이며, 철근콘크리트로 시공된 5층의 집합주택이

다. 건물의 체 형태의 구성과 실내외 조경을 할 때, 자

연  요소를 많이 사용하여 아름다운 외부경 을 창조하

다.

특히 자연 인 수공간과 함께 계획된 외부공간은 매우 쾌

하고 자연스러우며, 곡선형의 발코니가 용된 주거동과 

함께 조화로운 내·외부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재 독일내의 생태건축은 통 인 소재(흙, 나무 등)나 

재생, 재활용 소재를  공법에 용하여 에 지 소

비형, 무독성의 생태건축 소재를 활용한 건축시스템 개발

을 추진 이다.

2. 국내 황

2009년 재를 기 으로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완공되었

거나 계획단계에 있는 친환경 층집합주거의 황은 아래

의 <표4. 층집합주택개발사례>와 같다.3)

2) 김홍식, 친환경 주거단지의 계획방향  해외사례, 친환경 건

축설계인증

3) 성종석(2007), 底層 集合住 의 活性化 方案 硏究, 건축 학교

1) 용인 동백지구 아펠바움

용인 동백지구 아펠바움은 도시계획상 제 1종 일반주거지

역으로 블록형 단독주택  커뮤니티시설로 계획하고 있

다. 31.13%(법정 50%)의 건폐율과 47.21%(법정 100%)의 

용 률을 용하여 도화된 쾌 한 주거단지를 계획하

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2층의 목조, 철근콘크리트, 경량

철골조구조의 형식으로 건립할 정이다.4)

 

석성산의 시각  자연뿐 아니라 사용가능한 생태계를 단

지 내로 유입시켜, 석성산과 일부로 단지를 조성하 고, 

인공 인 조경 공간 한 석성산의 생태계와 조화를 이룸

으로서 기존 주거단지와의 친환경 으로 차별화를 두었다. 

즉, 지형과 친환경 인 건축물 디자인을 통하여 일반 주택

이 가지지 못하는 입체 이고 생활의 편의성과 개성을 살

리는 평면 공간을 계획하 다. 

2) 주 헤르만 하우스

헤르만하우스는 경기도 주시 교하읍 출  단지내 46.47

블록내 주시 개발의 심지에 입지하고 있다. 도시계획

상 일반주거지역내에 단지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총 

137세 로 33평형 121세 와 28평형 16세 로 이루어져 

4) 이수진(2007), 우리나라에 용가능한 친환경 층집합주거지에 

한 연구, 성신여자교육 학원



그림4. 주 헤르만하우스 경

구분

해   외 국   내

에콜로니아
컬우퍼

하우징
아펠바움

헤르만

하우스

주변

환경

과의 

연개성

녹지네트워크

실내녹화

비어톱조성

장 공원녹화

생물서식공간조성

비어톱조성

개인사유지

(정원)녹화

친수공간

조성

자원

약

태양에 지사용

빗물사용

건축자재재활용

쓰 기재활용

태양에 지사용

빗물사용

쓰 기재활용

- 태양에 지사용

입지

유형
도시집합주거 도시집합주거 원주택주거 도시집합주거

세 수 300세 87세 126세 137세

표5. 국내․외 사례 분석

문 제 개 선 방 안

주변자연환경과의 

연계성 약화

산, 늪, 하천과의 생태축연결

벽면녹화, 옥상녹화,  가로의 녹화로 

그린네트워크 강화

주거단지 내의 비어톱조성

자원의 효율성의

조

빗물을 지하탱크 는 수지를 통해서 

우수자원의 개발이 필요

건물의 리사이클을 통한 자연친화 인 

재료(흙, 돌, 목재) 사용

쓰 기자원의 재활용의 방안 개선

태양에 지 사용의 개선

실내 친환경재료 

사용 조

무독성 생태재료를 소재로 활용

실내․외 백색형 등  백열 구를 

신해 차세  조명인 LED램 로 체 활

용6)

표6. 친환경 층주거의 개선방안

있다. 

건폐율 45.3%, 용 률 55.4%로 도형 층집합주택단

지로서의 도시의 앙부에 치해 있고, 앞쪽으로는 한강

을 바라보면서 샛강과 호수를 끼고 있으며 배후로는 삼학

산이 있어 도심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이다.5)

3. 국내․외 사례 분석

해외 친환경 인 주거 사례를 살펴보면, 서민형에서 부터 

최고  형까지 층집합주거지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한데 

비해 국내에서는 고 주택의 한 형태와 외장재  인테리

어의 고 화로 서민용 주거로서는 한계가 보인다. 한 남

향을 선호하는 국내 특성상 거주자의 모두의 요구를 만족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한 해외 사례를 보면 부분 도심에 치하여 층집합

단지가 주요 주거유형인데 반해 국내는 아 트 주의 개

발로 인해 도심에 층주거지가 주요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기에는 토지이용률과의 계에서 힘들게 작용한다.

한 <표5. 국내․외 사례분석>에서 보듯이 해외에서는 

주변 환경과의 연개성이 강한데 비해 국내에서는 부족하

5) 헤르만하우스 홈페이지 http://www.hermannhaus.com 에서 

발췌

며, 한 자원재활용  친환경 자원의 경우에도 보듯이 

국내에는 헤르만하우스만이 태양에 지를 사용하고 있으

며 보 화  인식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4. 친환경 층집합 주거의 문제  개선 방안

해외사례의 경우 단지외부에는 자연환경과의 연개  기

술요소들을 극 이며 활발하게 용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당장 에 보이는 가시 인 측면을 강조하여 

친환경주거단지의 기술요건이 부족하다.

국내의 실상 국토의 면 은 좁고 이에 따른 택지 개발 

방향이 고 도화하는 경향으로 발 되어 왔다. 친환경 인 

주거문화를 해서는 도심지역내에서 벗어난 원형 주택

지역을 택해야하는데 교통, 편의시설, 교육의 문제로 도심

지 내에서는 사실상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변자연환경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도심지의 생태축  

그린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원  에 지효율을 높이는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하며, 실내 친환경 인 재료를 사용함

으로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이 필요하다. 즉, 건축이라

는 것을 단순히 시공단계와 사용기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사용, 폐기까지  생애에 걸친 환경 친화  

계로 보고 통 인 자연재료인 흙이나 나무 등의 시공

기술에  공법을 목시켜 미래지향 으로 개선하고 

재생가능하며 에 지 개발이 필요하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생태환경의 변수가 주거의 고층고 화에 

한 계획의 안으로 층집합주거단지가 지닌 문제를 

6) 최윤식, 김정태(2000), LED(Light Emitting Diode)램 의 건축

조명  용방안; LED램 의 수명은 약 100,000시간(약 11년)에 

이르는 긴 수명을 가지고 있다. 형 등에 비 약 90%에 가까운 

에 지효율을 보이는 고에 지 약램 이고 발열이 고 충격과 

좋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문가들은 약 2005년~2010년경에 

 세계 으로 기존 형 등의 체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개선하기 한 안제시이다. 즉, 친환경 층집합주거의 

이론  고찰을 통해 개념을 이해하고 국내․외 사례분석

을 통한 문제 을 개선방안으로 도출하는 것을 결론으로 

한다. 단독주택에 한 선호도와 주거단지의 개발의 당

성을 비추어 볼 때 층집합주거단지의 개선방안으로 주

변 환경과의 유기 인 연계성을 강화하며, 수자원 순환조

성, 단 주거의 내․외부의 유기  연계를 통한 층집합

주거의 주거공간을 오 스페이스로 연결하여 그린네트워

크 형성이 필요하다. 한 고층고 화에 한 경제성이 떨

어진다는 문제 을 배제할 수 없으나, 층  주거단지

가 지니는 잠재력 즉, 사회  친교활동의 기회, 독립된 개

인소유 정원과 층주택이 가지는 외 의 변화성, 주택사

이의 공간의 확보의 필요성이 필하다.

층집합주택은 국내에 처음 도입된 신개념의 주거문화가 

아니라 국내 주택공 이 양  팽창에 치우침으로서 등한

시 된 부분이 있으며 차 다양해지는 주택유형에 법규 , 

제도 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거주자의 삶의 질

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귄용우 외(2001), 도시쾌 성 확보를 한 어메니티 랜수립

방안에 한 연구.

2. 김 호, 오은주(2007),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  방안,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3. 김우상(2005), 소규모 집합주택의 정 개발규모 검토와 건축

물 계획방향, 앙 학교.

4. 김종찬(1999), 주거 환경을 고려한 층집합주거단지 계획 방

향에 한 연구, 충남 학교.

5. 김진경(2000), 층  집합 주거단지 계획에 한 연구, 홍익

학교.

6. 김홍식, 친환경 주거단지의 계획방향  해외사례, 친환경 건

축설계인증.

7. 성종석(2007), 底層 集合住 의 活性化 方案 硏究, 건축 학교

8. 이수진(2007), 우리나라에 용가능한 친환경 층집합주거지에 

한 연구, 성신여자교육 학원.

9. 이동은(2006), 층집합주거의 국내 활성화방안 검토에 한연

구.

10. 최윤석, 김정태(2000), LED(Light Emitting Diode)램 의 건

축조명  용방안, 경희 학교 산학 력기술연구논문지 제 6

집.

11. 헤르만하우스 홈페이지 http://www.hermannha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