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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Traditional houses has been evolved and developed in many years, adopting the natural 

environment to control exterior conditions. These control method are various passive system of using natural 

materials, considering micro climate, building lay out, and these system are more natural and ecological to 

make the comfortable indoor climate  than active systems of the present houses. 

  This study aims to analyzed control performance of outdoor environment of five Korean traditional houses 

during the summer and winter. These houses are varied with lay out and floor plan to reflect the way of 

control for environmental condition, surveyed the reverberation time and sound level difference between 

rooms of the main living room and other main floored room, master room and kitchen. Especially air 

temperature and  humidity  have been measured simultaneously in each rooms to compare with outdoor 

condition. 

  As a result, the variation of air temperature and humidity of most rooms are considerably static while 

condition of outdoors are much varied, it is showed that indoor climate has been controled with traditional 

soiled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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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06도 교육인 자원부 지방연구 심 학 육성사업
(바이오하우징연구사업단)의 지원에 의한 연구결과임

1. 연구배경  목

 우리의 통건축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에 순응하고 자연

을 히 이용하면서 발 되어 왔다. 즉 건물의 배치, 공

간구성, 재료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자연에 지를 하게 

사용함으로써 쾌 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여 왔다.  이는 인

인 조 방법이 아닌, 지역 환경과 기상, 기후의 계  

변화에 효율 으로 처할 수 있는 공간구성, 축조기법, 재

료의 선정을 통해 조 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어, 생태 

건축과 부합되는 면이 강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통건축의 흙벽과 창호는 건물의 외피 부분으

로서 건축 환경 요소를 제어하는 shelter의 기능을 담당하

여 열 환경 측면에서의 passive 인 조 로 실내 온열환경 

요소인 온습도 뿐만 아니라 실내기류  복사온도를 조

하여 실내 거주 공간에서의 열 쾌 감을 조성하 다. 

 그러나, 건축기술  첨단재료 발 에 기인한 고층화된 최

첨단의 건축물은 active 인 조 방법에 크게 의존하게 되

어, 막 한 에 지의 소비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으로 인

한 생태계 혼란을 야기 시켜, 생태학  측면에서 자원과 에

지를 생태 으로 이용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한 주생활을 모토로 하는 생태건축이 나타나게 되었다. 

  최근에 불고 있는 웰빙 바람은 그동안 자연과 유리된 생

활로부터 자연과 어우러져, 좀더 여유롭고, 안락하고 쾌

한 삶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 된 것이라 단된다. 

  이런 취지로 본 연구진은 이 의 연구를 통해 남지방

의 통주택을 상으로 배치특성과 평면유형이 상이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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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 소 재 지 지붕
안 채 
평면

사 랑채
평면

안 채 
방

체 
배 치

부 지 
치 조 건

배 면 면 측 정 일

고재환 담양군 창평면 기와 一자 一자 남  □자 부락 평지 가옥 가옥 2005.7.30 2006.3.4

최선 순천시 낙안면 가 □자 남동  二자 읍성내 평지 가옥 성벽 2005.8.5 2006.2.2

김 자 순천시 낙안면 가 一자 남서 二자 읍성내 평지 가옥 도로 2005.8.6 2006.2.2

운조루 구례군 토지면 기와  남향 □자 평야 배산 평야 2005.8.13 2006.1.26

홍기창 나주군 다시면 기와 一자 서 一자 부락 평지 배산 가옥 2005.8.9 2006.1.24.

표 1. 선정 가옥의 특성 

택을 선정, 주 생활 공간에서의 온습도 변화를 하 기에 측

정  분석하여, 통주택의 온습도 조  능력을 가늠해 보

았다..1)2) 

         
 ·

   

고재환 가옥 최선  가옥 김 자 가옥 운조루 홍기창 기옥

그림 1. 상가옥의 배치, 평면도  측정 치도 

이에 본 연구는 열환경 특성이 하 기와는 이하게 다른 

동 기에 통 주택에서의 온습도 변화를 측정하여, 하 기 

결과와 비교 분석하는 한편, 통 인 난방방식인 온돌 이

용에 따른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내용

    

 2.1 측정 상 가옥의 특성

 본 연구의 상인 통주택은 남지방에 산재해 있는 

통주택 에서 원형이 유지되어 있는 문화재 지정 가

옥을 심으로 선정하 으며, 통 주택의 평면형태, 안

채와 사랑채, 부속채 등의 배치 형태, 실의 구성을 고려

하여 선정하 다. 선정 가옥의 특성은 표 1.과 같고, 평

면과 배치도  측정 치는 그림 1과 같다. 

 

2.2 측정방법  측정기기

 열 환경 측정은 통 주택을 상으로 온습도 변화가 극

심할 것으로 상되는 여름철(2005. 7.30 ~ 2005. 8.13)과 

겨울철(2006.1.26 ~ 2006. 3.4)의 2 계 에 걸쳐 실시하 다. 

측정 치는 주 생활공간이라 할 수 있는 통 주택의 안

방, 청, 부엌, 사랑방, 마당 등의 실내외에 온습도 측정 

장비를 설치하여 10분 주기의 연속 24시간 동안 동시에 측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으며, 여름철에는 창호 개폐에 

1) 이태강 외 4명, “ 남지방 통주택의 열환경  음환경 평가에 
한 실험”, 한건축학회지계획계 논문집 22권2호, pp. 209 ~ 

218. 2006. 2.

2) 김선우, 이태강, 김형렬,“ 남지방 통주택의 하 기 온습도  
측정  주 평가에 한 실험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7권 2호, pp. 41~46, 2006. 2  

따른 온열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기 해 주간에는 개방, 야

간에는 폐쇄하 다. 

 사용된 측정기기의 내역은 표 2와 같다.

측정항목 측정기기

실
내

건구온도  ․Thermo 
 Recoder-72S  BABUC/A상 습도

기류속도

실
외

건구온도
 ․CASELLA-MICROTHERM
 ․Bruel & Kjaer 1213

상 습도

기류속도

표 2. 측정기기

3. 측정결과  분석

3.1 기온변화

건물 체 배치가 ㅁ자형인 고재환 가옥의 하 기  동

기 건구온도 측정결과는 그림 2,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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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재환 가옥  하 기 건구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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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환가옥 동절기(06.0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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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재환 가옥 동 기 건구온도 변화

반 으로 두 계  모두 외부온도의 변화폭이 각 실의 

온도 변화폭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야간에는 외부 온

도가 실내 기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 기 각 실들의 평균온도는 청 28.6℃, 사랑채 27.

7℃, 안방 26.6℃의 분포로 안방이 가장 낮은 온도를 나타

내고 있다. 한 동 기에는 안방 2.86℃, 사랑채 2.6℃, 

청 1.5℃, 부엌 0.8℃로 부엌이 가장 낮게 나타나 외기 온도 

변화에 한 안방과 사랑방의 온도는 매우 안정 인데 반

해, 부엌과 청은  건축구조상 통풍과 환기가 다른 방에 

비해 자유로워 외기의 향이 더 미친 것으로 단된다.

 건물의 평면이 一자형이며, 방향이 서향인 홍기창 가옥의 

하 기, 동 기의 측정결과는 그림 4 ～ 그림 6과 같다.

하 기 측정시 새벽부터 오후까지의 강우에 의한 향으로, 

외기온도는 각 실들 온도와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야

간에는 외기온도가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한, 고

재환 가옥처럼 외기의 이 많은 청과 부엌의 온도가 

안방과 사랑방에 비해 조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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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홍기창 가옥 하 기 건구온도 변화

홍 기 창 가 옥  동 절 기  건 구 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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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홍기창 가옥  동 기 건구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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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홍기창 가옥 난방시 건구온도 변화

동 기 측정 결과에서도 외기온도는 서향의 일조로 인해 

정오에서 일몰사이에 다른 실들보다 높게 유지되다가 야간

에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실들의 온도도 거의 

큰 변화가 없이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동 기에 통 온돌과 인 기 바닥 넬을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안방과 작은방 등의 장소에서 측정

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비난방시의 측정결과와는 달리 

난방실의 기온은 외기온도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

며, 부엌은 부뚜막의 화기와 축열로 인해 외기온도보다 높

은 값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안방은 온돌의 축열 상으로 인해 오 부터 오후까

지 완만히 상승하다가 난방을 정지한 17시 이후에도 일정

한 값을 보이는 반면, 기 바닥 복사 패넬에 의한 간헐 난

방을 한 사랑방의 경우에는 난방을 개시한 14시부터 난방

효과가 바로 나타나 실내 온도가 바로 상승하다가 난방을 

정지한 19시 이후부터는 서서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온돌 축열에 의한 난방효과가 훨씬 더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남지방의 통건축 유형과는 다른 ㅁ자 배치를 

취하고 있는 운조루에서의 하 기 측정결과는 그림7, 그림  

8과 같다. 

운조루의 경우에는 안마당과 사랑채 외기의 변화에 해 

각 실들의 온도변화도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오후 2시 이후의 각 실들의 격한 온도 하는 이 무

렵의 소나기와 야간의 국지성의 심한 강우로 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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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운조루 치별 건구온도 변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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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운조루 치별 건구온도 변화 2

안방의 온도가 사랑방의 온도보다 항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랑방의 개구율이 안방에 비해 더 높고 안방

의 경우에는 청쪽의 개구부 폐쇠, TV  컴퓨터와 같은 

가  제품의 상시 이용에 연유한 것으로 단된다. 한  

청, 사랑 청, 아래 사랑 등은 야간에도 거의 개방이 되

는 실의 특성상 외기 온도 변화 추이와 거의 유사한 형태

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건 방의 경우에 온도변화

가 거의 없게 나타나는데 이는 실의 크기가 다른 실에 비

해 상 으로 작고, 주야간 모두 창호를 닫힌 상태로 생활

하는 공간으로서 벽체의 축열 성능에 한 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운조루 동 기의 측정결과는 그림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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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운조루 동 기 건구온도 변화 

 

약 30시간의 측정기간 동안 난방실인 안방, 건넛방은 다른 

통가옥의 동 기 난방시의 온도 변화와 유사하게 매우 

안정 인 값을 지니고 있으며, 비난방실인 부엌과 사랑채 

청의 온도는 외기온도의 변화와 같은 형태를 지니면서 

야간에는 하까지 하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간에는 

일사의 향(측정일 당일)으로 외기온도가 난방실의 온도

에까지 육박하지만, 부엌과 사랑채 공간은 외기기온도 이하

로 나타난 것은, 두 공간이 창호 는 마루를  통한 열손실

이 크고, 두 공간의 축열 부하가 작용한 것으로 단된다.  

 낙안 읍성내에 치하고 있으며 일반  서민주택 평면과

는 다른 유형인 ㅁ자형 최선  가옥과 一자형인 김 자 가

옥의 동 기 측정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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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김 자-최선  가옥  동 기 건구온도 변화

 온수 난방을 하는 김 자 가옥의 안방은 20℃ 이상을 유

지하고 있는데 반해, 빈집으로 남아 있어 난방이  이루

어지지 않는 최선  가옥 안방의 경우는 0℃ ~ 5℃ 범 로 

상당히 안정된 값을 보이고 있다. 한 김 자 가옥의 부엌

은 환기와 통풍 등에 의해 외기의 향을 받고 있지만 4℃ 

~ 9℃로 다른 통가옥과 비슷하게 주간 를 제외하고는 

외기 온도보다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선  가옥의 작은방은 부엌을 끼고 안방과 직교로 

치하고 있어 향이 다르지만 거의 같은 온도 범 를 유지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자 가옥과 최선  가옥의 외기 온

도는 녁때부터 오 까지는 비슷하지만, 일조가 향을 미

치는 주간 에는 남향의 김 자 가옥이 동향의 최선  가

옥보다 높게 나타나 외기온도에 가옥의 방향으로 인한 일

조조건이 크게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습도변화

고재환가옥의 하 기 상 습도 측정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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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고재환 가옥 하 기 상 습도 변화

고재환 가옥의 하 기 상 습도는 주간에는 외부의 상

습도가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다 녁 무렵 부터는  

높아져 심야 시간 에는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한 주간 에는 각 실들이 창호의 개방으로 인해 외기의 

습도 변화에 따라 각 실들의 습도의 변화가 그에 상응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야간 에도 마찬가지로 안정되게 변화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동 기 고재환가옥 상 습도 측정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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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고재환 가옥 동 기 상 습도 변화

하 기 습도변화에서처럼 외기  부엌의 습도 변화가 

상 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안방, 청은 이와 

달리 매우 작게 변화되고 있어, 이는 통주택의 흙벽의 보

습능력에 의한 것으로 통주거의 조  능력이 매우 양호

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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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운조루의 하 기 상 습도 변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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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운조루의 하 기 상 습도 변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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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 운조루의 동 기 상 습도 변화

 건물의 평면배치가 ㅁ자인 운조루의 하 기  동 기 상

습도 측정결과는 그림 13~그림 15와 같다. 

운조루의 하 기 상 습도 변화양상은 기온이 상승함에 따

라 상 습도는 낮아지면서 2시 무렵을 정 으로 다시 상승

하는데 녁 무렵부터는 안정된 값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2시 이후의 강한 소나기와 심야의 국지성 폭우로 인한 것

으로 이 시간 의 안마당과 사랑채 외기의 값이 매우 높은 

100%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다. 한 외기에 면하는 부

분이 많은 청, 사랑채 청, 부엌 등의 습도는 안방과 건

방에 비해 크게는 15% 정도의 높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측정기간 내내 개구부를 닫은 건 방의 경우에는 변

동 폭이 7%로 거의 안정되게 습도가 유지됨을 알 수 있다.

 고재환 가옥의 동 기의 외기 습도 측정결과와 유사하

게 녁 무렵부터 높아 지다가 아침 무렵 부터는 차 낮

아지고 있으며, 사랑채 청과 부엌도 유사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안방의 경우에는 고재환 가옥과 달리 특정 시간

에 매우 심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안방에 주방의 

도입으로 아침, 심, 녁 때의 주방에서의 취사와 식사 

등으로 인한 수증기가 증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건 방의 경우에는 20 ~ 36%로 안방 보다 낮고 매우 안정

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낙안읍성에 치하면서 평면 형태가 서로 다른 김 자 

가옥과 최선  가옥의 동 기 습도 측정결과는 그림 16과 

같다. 

김 자 가옥의 외기와 최선  가옥의 외기에 한 습도 

변화는 다른 가옥에서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변하고 있다. 

한 두 가옥은 배치 향의 차이로 인한 일조량 때문에 주

간 에는 큰 차이를 보이다가 야간 부터 아침사이에는 차

이도 어들고 있으며, 변화 유형도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김대자-최선준가옥 동절기 상대습도(06.0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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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  김 자-최선  가옥  동 기 습도 변화

 

 실내 습도 변화는 기거를 하지 않아  가옥의 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최선  가옥의 안방과 작은방의 습도가 

50 ~ 60%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반면, 김 자 가옥의 안방

은 20 ~ 28%로 매우 낮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속

인 난방으로 인해 벽체와 같은 구조체내의 함수량이 감

소한 것이라 단된다. 

4. 결 론

 남지방의 통주택을 심으로 배치특성과 평면유형이 

상이한 주택을 선정하여 주 생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안

방과 청, 부엌, 사랑방 등에서 하 기와 동 기에 걸쳐 

온습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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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환경 요소 의 하나인 온도 측정결과 가옥의 배치 

조건, 평면 유형 등에 의한 가옥별 차이를 나타내면서, 하

기에는 주 생활공간인 안방, 청, 사랑채 공간 부분이 

주간에는 외기온도보다 낮고 야간에는 높은 온도분포를 보

이고 있으며 주간 일사에 의해 축 한 열을 다음날 오 까

지 비슷하게 유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부분의 가옥에서 외기의 온도 변화에 비해 안방, 

청, 부엌 등의 각 실들의 온도변화가 작고 안정되게 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 기 온도 측정결과에서도 난방, 비난방 조건에 계

없이 각 실들의 온도 변화가 외기 온도 변화에 비해 훨씬 

안정 이며 하 기의 측정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한 각 실들의 온도변화를 분석한 결과 부분의 안방

과 사랑방의 온도 변화폭이 부엌, 청의 온도 변화폭 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통건축의 부엌

과 청이 통풍과 환기가 더 자유로워 외기의 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단된다.

2) 습도변화를 분석한 결과 온도 측정결과와 유사하게  

가옥의 배치 조건, 평면 유형별로 차이를 반 하면서 변화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기를 비롯한 각 실들의 습도는 주간에는 낮아지다가 

야간에는 다시 높아지는 상을 보이고 있으며 상 가옥

들의 안방, 사랑방, 부엌에서는 주간을 제외하고 야간에는 

체로 습도가 거의 일정한 상태로 유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흙벽의 보습 능력에 의한 상으로 풀이된다. 

한 각 공간별 습도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부분의 

안방과 사랑방의 습도 변화폭이 부엌, 청의 온도 변화폭 

보다 작게 나타나고 안정 으로 조 되고 있음을 다알 수 

있었으며, 김 자 가옥의 안방과 최선  가옥의 안방의 습

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속  난방을 한 김 자 가옥의 

습도가 기거를 하지 않은 최선  가옥의 50 ~ 60%의 변화

에 비해 20~ 26%로 매우 낮은 값을 보여 지속  난방에 

의한 습도 조  능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우리의 통건축은 생태학 으

로 유리한 목조의 가구식 에 자연 친화 인 흙을  심

벽 구조로 하는 벽체의 축열성능  보습능력으로 외기의 

변화에 해 일정한 온습도를 유지하는 조 능력을 지닌 

우수한 구조체로 단되며, 이러한 우리의 통 인 환경 

조 능력을  건축에 용하기 해서는  주택과의 

비교 연구 뿐만 아니라 온열환경 지표를 통한 쾌  역에 

분야의 체계 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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