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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의 봉당·마루 개보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Analysis on the Problem

of Unfloored space and Floor Repair in Rural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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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nfloored space and floor is one of characteristic of traditional house in Korea. This space is used to connecting 

passage between room or entrance of house. Currently, according to decline of heat insulation property thereby 

becoming decrepit house, native is repairing it for block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rain, wind and so on. But, variety 

problem is happening from wrong repair. This object of this study is current status and analysis on problem of unfloored 

space and floor repair.  As a result, current status of repair is classified repair type, installation position and using 

form. And position of problem is confirmed connection between original house and exten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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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봉당 및 마루 개보수 현황

1. 서 론

국내의 전통주택의 특징 중 하나로서 봉당 또는 마루가 있다. 이 곳은 방을 이어주는 통로 또는 주택의 입구로써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주택이 노후됨에 따라 공간 확장의 필요성의 증가와 단열성능이 저하됨에 따라 외풍, 비 등의 외부환경으로부터 직접적인 차단을 위하여 벽 

또는 커튼월 형태로 개보수를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보수 이후에도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현재 봉당 및 마루의 개보수 현황과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도의 위치한 

농촌주택을 대상으로, 7월에서 8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을 하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육안조사와 거주민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 개보수 현황

2.1 개보수 현황

조사를 실시한 주택 중 봉당 및 마루가 존재하는 주택은 총 52동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개보수를 실시한 주택은 43동(83%)으로 밝혀졌다.

2.2 개보수 유형

1) 개보수 유형으로는 블록, 흙벽돌 등으로 벽체를 쌓아 만든 ‘벽형’

과 섀시를 설치한 ‘커튼월형’, 그리고 두 유형의 혼합 형태인 ‘혼

용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2) 설치 위치로는 기둥부에 설치한 유형과 바깥으로 더 확장하여 지붕

하부에 설치한 유형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3) 사용형태로는 거실로 사용하는 유형, 거실 겸 부엌으로 사용하는 

유형 그리고 출입공간 및 연결통로로 사용하는 유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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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개보수 유형

구분 구성 비율 구분 구성 비율 구분 구성 비율

개보수 유형

벽형 30%

설치 위치

기둥부 58%

사용 형태

거실 44%

커튼월형 56% 거실 겸 부엌 9%

지붕하부 42%
혼용형 14%

출입공간 및 
연결통로

47%

벽형 커튼월형 혼용형

그림 2. 개보수 유형

3. 문제점

거주민들은 봉당 및 마루에 블록, 흙벽, 섀시 등을 설치를 함으로써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차단을 꾀하였다. 그러나 거주민 본인에 의해 또는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의 시공으로 인하여 또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는 연결부를 통하여 누수발생으로 인한 벽면의 곰팡이와 침기량의 증가로 인한 단열성능 저하가 있으며, 기술수준

의 부족으로 인한 하중계산의 정밀성 저하로 인하여 창호의 개퍠성능이 저하 되는 문제 등이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농촌주택에서의 봉당 및 마루의 개보수 현황의 대하여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개보수 유형으로는 벽형, 커튼월

형, 혼용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설치 위치로는 기둥부와 지붕하부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사용 형태로서는 거실, 거실 겸 부엌, 출입공간 

및 연결통로로 분류하였다. 봉당 및 마루의 개보수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본래의 주택과 개보수시 설치한 벽과 섀시의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문제

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봉당 및 마루의 개보수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유형분류를 진행하며 이를 통하여 맞춤형 재생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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