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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과거, 재를 통틀어 흙건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어져 온 건축 양식이며, 다양한 문화의 특성을 담고 있

는 가장 자연친화 인 건축방식이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

라, 세계 으로도 근 주의 건축이후 량 생산성과 기능

성 우선의 건축이 각  받으면서 흙건축은 많은 장 에

도 불구하고, 하게 그 활용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

도 사실이다. 그러나 각 지역별, 문화권별로 많은 건축가

들은 에 개발된 다양한 공법과 기술에 목된 흙건

축 디자인의 방법들을 찾아오고· 있으며, 최근의 친환경

인 건축 트 드의 형성과 함께 새롭게 그 가능성들이 

모색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통 으로 흙을 건축에 요한 요소

로 활용해 온 민족임에도 일제의 강 기를 거치고, 한국

쟁과 속한 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체 인 흙건

축의 진화과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새로운 건축재료와 공

법들에 의한 건설 우선의 건축문화가 형성되어 왔기 때

문에, 흙건축은 단지 과거지향 인 토속성을 유지하는 

원주택이나, 재료의 특성만을 핵심가치로 활용하는 찜질

* 정회원, 목포  건축학과 부교수

** 정회원, 목포  건축학과 빙교원, 술사학박사
   (교신저자 theo713@nate.com)

본 논문은 2014학년도 목포 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

구되었음

방이나, 펜션 등의 부가요소로서 활용되거나, 는 일부 

건축가들이 고가의 시공비와에도 불구하고, 흙이 갖는 질

감 자체만을 활용, 공간에서의 미학 인 선택 요소로서 

돋보이기 해 차용하는 흙다짐벽을 세우는 정도로 흙건

축의 범주를 형성해 왔다. 이 듯 몇몇 건축가들의 흙을 

이용한 새로운 시도와 작품을 통한  해석 노력에

도 불구하고, 흙이라는 요소가 단지 ‘토속 ’, ‘과거 ’인 

재료로 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인식의 문제 역시, 우

리나라에서 흙건축이 으로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상이라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국부 인 공법 주의 용과 토속 인 근에

서 벗어나기 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구축되어 왔던 지역건축에서의 토착화(vernacular)

의 의미와 특성들을 살펴보고 근세기에 지어진 흙건축의 

유사성을 비교분석하여 흙건축의 화 가능성에 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1.2 연구의 방법과 차 

본 논문은 버나큘러 이론을 토 로 한 흙건축의 성 

구 을 한 연구이다. 논문의 방법  차는 다음과 같

다. 첫째, 근 건축운동에서 간과되었던 버나큘러에 한 

의미 악과 그에 한 비  시각으로 1970년  지역주

의 논의를 발시킨 램턴(Kenneth Frampton)의 비  

지역주의에 한 이론을 살펴본다. 둘째, 상기 이론에서 

주장하는 세 가지 범주를 근간으로 한 버나큘러 건축의 

표  주제별 특성들을 분석한다. 셋째, 흙건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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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특성을 살펴본 후 흙의 건축 재료  가치와 근 건

축의 조형언어를 잘 목시킨,  20세기 이후의 표 인 

흙건축가 6명의 작품을 분석한다. 이 작품들에서 나타나

는 버나큘러  특성을 악하여 흙건축이 지역성을 근간

으로 한 지속가능한  건축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2. 버나큘러1)의 의미와 비  지역주의 

1964년 MoMA 시회 [건축가 없는 건축]의 성공은 

건축에서 토착  가치에 한 심이 고조되었음을 나타

낸다. 시회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익명의 건축가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은 기존의 건축사에서는 일반 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풍토  조건에 순응하여 불

특정 다수에 의해 일상의 사회, 문화  통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의 지방성을 근간으로 하여 만들어진 건축’들을 

일컬어 버나큘러 건축이라고 한다. 그것은 버나큘러의 라

틴어 어원인 ‘vernaculus'는 ’토착의, 자기집에서 태어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좀 더 넓은 뜻으로 ’지역

인 통이 지니는 특성‘을 나타냄을 통해 더 잘 알 수 

있다.2) 따라서 버나큘러 건축(vernacular architecture)에

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자연에 순응해온 시간의 

가치가 담겨 있고 지역  특성에는 기후, 풍토, 통 재료

나 구축방식 등이 있다. 이들 요소들이 시 에 따라 서로 

계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각 시 의 건축양식이다. 

20세기 들어 근 건축운동을 통한 보편성에 한 지향

이 국제주의 건축양식을 낳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 3

세계 국가들은 근 화 과정에서 오랜 통과 지역의 특

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한편 포스트 모던 이후 건

축에서는 건축에 있어서의 지역성, 장소성, 통성 등을 

강조하 으나 이러한 논의는 버나큘러 건축에 한 인식

을 자칫 토착  요소만을 강조하는 제한된 지역주의에 

빠질 수 있는데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해서 램

턴의 비  지역주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

면 외부의 요소들을 ‘제한하는 지역주의’가 아닌, 외부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열려 있는 ‘자유의 지역주의’가 

요하다는 주장이다.3) 이 의 논 은 기존의 제한된 지역

주의가 표방하는 ‘보편  문명’으로서의 모더니즘과 토속

 건축에 한 이분법 인 구분을 해체하고 외부요소와 

토착  요소가 어떻게 융합될 수 있을 것인가에 을 

맞추는 시각이다. 즉 모더니즘 이 의 보편  규범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버나큘러 건축의 통을 계승하며 세계

1) 버나큘러에 한 해석은 학자들에 따라 ‘토착화’ ‘토속 ’ ‘풍

토 ’ ‘민속의’ 혹은 ‘지역의’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로의 해석이 오히려 의미를 축소하거나 

혼돈 시킨다고 단되어 버나큘러로 쓰고자 한다

2) 임 환, 지역주의 건축의  해석과 지속가능성 연구, 

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9 n.1, p.126, 2013.01

3) Kenneth Frampton, "Prospects for a critical regionalism", 
Prospecta: The Yale Architectural Journal, Vol 20, p.153, 

1983 

성과 지역성의 조화에 을 맞춘 것이다.  

이러한 비  지역주의 건축으로서의 램턴이 주장

하는 세 가지 범주는 다음과 같다.4) 첫 번째, 공간(space)

에 비한 장소화(place-form)에 한 주장이다. 그는 서

구 유럽에서 60년  이후의 도시계획에서 보여지는 단순 

분배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이나 추상화된 공간이 장소를 

잃게 만든 주요인이라고 비 하며 하이데거의 ‘spatium'

과 ’raum'의 개념을 빌려와 공간의 비를 통해 장소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한 건설하다(building)라는 뜻이 

거주(dwelling)하고 더 나아가 존재(being)하는 의미로 해

석을 하며 건축은 인간에 의해 경험되어진 장소에 의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자연 인 요소들과 

텍토닉한 형태다. 자연 인 요소란 지형, 맥락, 기후, 빛 

등을 말하는데, 건물의 형태는 그 건물이 치한 지형이 

만들어진 역사와 문화 인 배경 등과 련이 있고 궁극

으로는 기후와 빛의 정도와 직 인 연 성이 있다. 

따라서 그는 개구부를 어느 곳을 향하여 만들 것인가, 혹

은 자연 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건물

을 계획하는 것이 요함을 강조한다. 텍토닉한 형태

(tectonic form)란 력의 작용에 항하는 구조  형태의 

구문론으로, 단순히 건물의 구조  를 드러내는 것과

는 비교된다. 즉 건물을 지지하는 기술  수단뿐만 아니

라 구조 인 것이 가능하게 되는 감성 이고 술 인 

실제(mythic reality)를 드러내는 것이 텍토닉한 형태다.

세 번째는 각 인 것이다. 램턴은, 르네상스로부터 

만들어진 퍼스펙티  이론에 의한 시각  합리성을 강조

하는 통이 오늘날 형태  재 에 치 하는 경향을 가

져오게 했고, 이것은 건물을 경험하는 총제 인 감각을 

잃게 하면서 건축을 이미지, 즉 시각 인 차원으로 축소

하 다고 주장한다. 그에 해 계단을 걷는다는 경험과 

마감 재료에 한 감각, 소리, 냄새, 무늬 등이 합쳐진 통

합  경험, 이런 각 인 것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가까

움’에 한 것을 회복하게 해 다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이 램턴의 비  지역주의는 각 이고 

텍토닉한 형태를 통하여 근 건축운동에서 지향한 보편

 공간에 응하는 구체  장소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

이다. 그 다면 이러한 논의가 의 건축  상황에 얼

마만큼 유효한지 그리고 인의 생활방식에 합한지

를 버나큘러 건축의 특성들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 버나큘러 건축의 표 주제별 특성

(1) 기후  풍토 

원시건축에서 기후가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요

한 역할을 한다는 은 리 알려진 사실이다. 왜냐하면 

4) 김승범, 김 , 네스 램턴의 비  지역주의가 지니는 
한계 과  의의, 한건축학회논문집, v.27 n.8, 

p.218-2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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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인은 주로 은신처에 심이 많아서 결과 으로 기후

인 불가피성이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5) 물론 도시 형태

나 주거 유형에 따라 기후 인 측면보다는 문화 인 측

면이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들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후가 형태에 큰 향을 다는 은 간과할 수 없다. 

한편 풍토란 어떤 토지의 자연과 인간의 생활이 어울려 

형성된 특유한 토지의 성질로, 인간에게 의식되고 그 생

활 문화에 향을 끼쳐 사람들에 의해서 경작되고 변화

되는 자연을 말한다. 따라서 풍토는 기후와 토지를 의미

하나, 단순한 자연만이 아닌, 인간의 존재를 제(前提)로 

하여 그 활동의 기 가 되는 자연환경을 뜻한다. 이러한 

인간 활동에 기 한 자연과의 계는 사람과 풍토사이의 

감각  교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풍토는 각 나라

마다,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다. 따라서 기

후  풍토에 얼마나 응하며 지어졌는가는 버나큘러 

건축의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2) 통  재료와 기술

건축물에 쓰인 재료가 반드시 건축 형태에 향을 미

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건축에서의 재료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데 기 가 되는 것이며, 결과물로서 건축을 구

성하는 실재 인 요소이다. 그리고 재료가 결과물로서 건

축으로 표 되는 데에 있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재료가 갖는 물성이다. 따라서 그 재료의 물성을 이

해하고 그 물성에 맞추어 짓는 방식이 발달하 는데 그

것이 각 지역마다의 통이 되었다. 이러한 통  기술

이 오늘날 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

한 을 버나큘러 디자인의 한 요소로 볼 수 있는 이유

이다. 한 버나큘러 건축에서 재료는 보통 주변 환경에

서 가장 구하기 쉽고 채취하기 쉬운 재료가 심이 된다. 

(3) 구축  형태 

앞서 언 한 텍토닉한 형태는 단순히 건물의 구조  

에 의해 나타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

조 인 감수성과 술성을 드러내는 것이 텍토닉한 형태

다. 여기서 구축 ‘tectonic’의 어원은 ‘tekton’으로 원래 

‘tekne’와 함께 직조나 결합을 의미하는 어원 ‘tekth-’에서 

유래된 말이다. 따라서, 고 인 의미로서 부각된 ‘목공

술과 건설(construction)’의 개념은 건축의 재료 ·구조  

결합성에 을 둔 것으로서, tectonic은 ‘건물의 일부분’

과 ‘요소들’의 결합을 의미한다. 한, tectonic은 ‘창작의 

시학’과 같은 술 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미

와 유용성을 동시에 포함한 조형 술로서 확 된 의미를 

갖는다.6) 구축  형태는 일시 이거나 격식 이기 보다는 

5) Amos Rapoport, 이규목 역, 주거형태와 문화, 열화당, p.37, 

1985

6) 김낙 , 루이스 칸 건축의 구축  특성에 한 연구, 서울  

박론, p.15, 1999 

장소의 특성에 의해 조심스럽게 형성된 속 이며 통

인 것으로, 실용  강조보다는 주어진 시간과 장소 속

에서 많은 사람의 공통된 사고와 감성을 표상해 내는 구

체 인 형태와 형식의 일종으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7) 

이러한 버나큘러 건축에서 보이는 구축  형태의 특징은 

지역  특성, 즉 지역의 문화, 의식, 생활양식, 사회조직, 

기후와 경  그리고 유용한 재료와 기술의 차이에서 비

롯된 것이다. 반면에 유형 사이에 보이는 유사 은 어떤 

요인들이 일치하는 지역이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인간의 

필요성과 욕망에는 기본 인 불변성이 있다는 증거이기

도 하다.8) 이 듯 폭 넓은 다른 문화들 사이에서의 어떤 

불변 인 요소의 재 이 커다란 요성을 띠고 있다는 

이다. 거의 큰 변화를 격지 않고 받아들여진 원형이 존

재함으로써 형태를 매우 강하게 지속시키는 결과를 낳았

다. 따라서 버나큘러 건축은 단순 구축  형태의 훌륭한 

증이며, ‘원시건축’이 그 원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9)

(4) 감각  공간 

‘그리고 나는 옛집의 그 다갈색 따뜻함이 내 오 에서 

마음으로 다가옴을 느낀다.’10) 건축의 모든 각  체험

은 다감각 이다. 건축은 모든 역들이 서로 교차하고 

혼합되어 체험된다. 여기서 가장 요한 건축  체험은 

유일한 장소에 있어서의 존재감이다. 그리고 인간이 공간

을 체험해 나가는 근본 인 성격을 규정지어 주는 것은 

‘신체’에 근거한다. 그리고 신체에 의해서 지각되는 재료, 

빛, 색의 감각 인 속성들과 조인트의 상징 이고 각

인 의미에 한 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미스의 “모든 것

은 디테일에 있다”라고 한 표 의 심층  의미이다.11) 

  감각  공간이란 즉 재료에 한 감각, 소리, 냄새, 

무늬 등이 합쳐진 통합  경험, 이런 각 인 것이 사람

들이 잃어버린 ‘가까움’에 한 것을 회복하게 해 다. 보

편성을 시한 모더니즘 건축과는 다르게 버나큘러 건축

의 특징은 익명의 건축가 혹은 장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디테일들이 개별 으로 지각하고 기억하게 하는 요소들

로 작용한다.  

7) 변태호, 통의  계승과 장소의 신화, 건축역사연구(한
국건축역사학회지), v.6 n.1, p.72, 1997

8) Amos Rapoport, Op. cit., p.31-32, 1985
9) 원시건축에 한 논의는 아래 논문에 자세히 다루어져 있으

며 다음 이 의 논증을 구체화 한다. '각 건축의 유형과 

형태는 각 시 의 가장 합리 이고 효과 인 기술  구축의 
결과물이라 주장하며, 따라서 각 시 의 정신은 당시 건축 구

조를 통해 집약 표 된다고 본다‘ (남성택, 이상진, 단순 구축

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논문집, v.27 n.9, p.184, 2011)

10) 장 바알 Jean Wahl, <시집 Poems>, p.23 가스통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에서 재인용, 동문선, 2003

11) 김 배, 상학이 건축이론에 미친 향과 상학  건축설
계 방법론의 가능성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

계, v.23 n.12, p.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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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소성

장소(place)라는 의미는 일차 으로 지 의 특정한 

지 을 일컫는 물리  의미를 갖고 있다. 지는 장소성

을 형성하며, 그 장소는 지역 환경에 따라 특정한 아이덴

터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장소의 아이덴터티는 

건축가의 디자인 형성에 직 으로 여해 구체 이고 

정서 인 형태로 표 된다. 지와 그 주변에 공존하는 

지형, 기후, 재료, 기술 등을 활용하여 친숙한 이미지의 

건물을 조성하려는 건축가의 구축  목 을 내포하고 있

다. 이러한 장소의 의미는 모더니즘 건축의 추상 인 공

간 개념의 한계를 인식하고 건축이 속한 역사, 문화, 풍

토, 기후, 지역성, 도시성 등의 계 속에서 ‘구체 인 공

간’을 만드는 것과 계있다. 이 듯 지역건축이 토착화

한다는 것은 건축이 땅과 계맺기를 하여, 땅이 가진 장

소성을 불러일으키고, 땅이 가진 역사성과 풍토성을 들추

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보편성, 일반성, 성을 시한 

모더니즘 건축의 환원주의  태도를 벗어나 상황과 지

의 구체성, 특수성, 상 성에 기 한 버나큘러 건축의 가

치를 의미한다. 

(6) 지속가능성 

모더니즘 건축이 지역의 풍토와 문화에 기반을 둔 특수

성이 결여된 보편성을 지향함으로 인해 통이 단 되고 

이러한 단 은 단순히 지역성의 결여뿐만 아니라 지역의 

토착화 된 건축을 통해 오랜 세월동안 이어져온 자연과

의 조화로운 상호 공생의 경험들이 끊어지게 되었다. 이

러한 상생의 기회들이 끊어지는 것에 한 비 으로 20

세기 후반부터 극 으로 ‘지속가능성’에 한 논의가 사

회  분야에 걸쳐 개되었다. 그러나 건축에서는 

부분이 기술 심  인식과 에 지 효율  측면에서 

언 되고 있다. 이에 반해 버나큘러 건축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역의 환경에 맞춰 진화되었고 효율 인 방법으로 

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단순히 물리

인 요인에 의해 발 된 것이 아니라 문화, 사회  배경

과 상당한 연 성을 가지고 있다. 버나큘러 건축은 지역

의 삶과 문화의 흔 이 묻어 있고 오랜 시간동안 자연스

럽게 축 되어온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따라서 버나큘

러 건축은 자연환경에 건축물을 조화시키며 첨단기술의 

도움 없이도 월등한 환경  이득과 비용 고효율의 계

획방법에 의해 건설되었다.12) 버나큘러 건축은 특히 환경 

조 인 측면인 환기, 난방, 냉방의 문제를 한 건축

 단면과 건축의 향과 배치, 건축 재료로서 풀어나가는 

방법 등 에 지 보존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버나큘러 건축의 지속가능한 특징은 외형 인 형태에 

한 치 보다는 노동량을 이고 지역의 풍토에 응하기 

용이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후와 지형에 조화를 우선시 

한 결과이다. 

12) 임 환, 김 , 지속가능한 건축의 계획  연구 방향 탐침,

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6 n.11, p.120, 2010

4. 흙건축의 버나큘러 특성과 작품 분석

4.1 흙건축의 의미와 버나큘러 특성 

흙건축은 흙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건축을 말한다. 즉 

흙건축은 ‘자연상태의 흙을 소재로 하는 건축행 와 그 결

과물이며, 좁은 의미로는 건축의 주된 재료로서 흙의 역할

이 강조된 건축물’로 정의한다.13) 흙건축은 일 만년의 역

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류가 건설한 최 의 

도시는 바로 흙을 이용한 것이었다. 따라서 지구 역에 

골고루 분포되어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반이 흙과 련된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4) 

이 듯 지역마다 기후와 토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세계 

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흙건축을 버나큘러 특성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기후  풍토 

기후 에 따라 흙의 구성비도 다르고 그에 따라 구축방

식도 다르다. 그 표 인 사례로서 랑스의 흙건축 분포

도15)를 보면 알 수 있다. 실제로 랑스를 크게 4개 역

으로 나 면 북부지역은 체 으로 비가 많아 풍부한 목

재를 활용한 나무 에 흙을 채우는 방식이 이 지역 건

축물의 60%를 차지한다. 랑스 서부지역은 토질 토양

을 활용하여 거푸집 없이 흙쌓기 공법으로 지어진 집이 

부분이다. 한편 거푸집에 흙을 채워서 다지는 방식의 건

축은 론알 스 지방의 40%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형틀

에 넣어 모양을 만든 뒤 자연 상태에서 말린 흙벽돌은 

반 으로 날씨가 온화한 랑스 남서부지역에 발달했다. 

이와 같이 기후 에 따라 구축방식을 달리하며 그로 인한 

건축유형도 차이를 보인다. 

(2) 재료  특성 

흙건축의 기원은 서남아시아 지역을 심으로 시작되었

다. 구석기 시 의 채집경제로부터 신석기 시 의 생산경

제체제로 바 면서 정착생활을 한 주거공간이 필요하

다. 이를 하여 주변에서 가장 채취하기 쉬운 재료가 

심이 되었는데 서남아시아지역은 사막건조기후이므로 흙

에 의존하여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 버나

큘러 건축에서 흔히 보이는 재료  특성과 일치한다. 이 

지역의 흙건축은 재료 자체가 마감의 역할을 하며 별도로 

마감재가 사용되지 않은 구조체로서 건축을 구성하는 실

재 인 요소이다. 자연 인 재료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

의 버나큘러 건축의 특성 한 재료가 결과물로서 가장 

잘 표 된 사례들이다. 

13) 황혜주, 흙건축, 씨아이알, p.20, 2008

14) Laetitia Fontaine, Romain Anger 공 , 김순웅, 조민철 역, 

건축 흙에 매혹되다, 효형출 , p.20, 2012

15) Laetitia Fontaine, Op. cit., p.4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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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축  형태

흙건축의 가장 큰 구조  특성은, 흙벽은 그 자체로 구

조이자 동시에 외벽이 되고 실내 마감면이 된다는 것이다. 

흙벽은 세워지면 재료를 입히거나 다른 것으로 치장하는 

과정이 필요 없다. 따라서 흙이 거푸집 안에서 다져져 구

조체로서 구축되어가는 건축 과정이 직 인 결과물이 

되고, 그 로 밖으로 노출된다. 차드와 카메룬의 경 지

역에 있는 무스굼족의 오비스 오두막은 포물선 아치로 가

장 이상 인 형태로 만들어 졌다. 맨손으로 흙만 이용하여 

9미터 높이로 만든 이 주거방식은 구조 으로 가장 단순

하고 안정 으로 만들어 져 있다. 근 건축의 효시인 미국 

건축가 루이스 설리반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말에 

해당하는 가장 이상 인 사례가 아이러니 하게도 이와 같

은 유형의 버나큘러 건축에서 나타나고 이러한 유기  단

순성과 구축  진실성이 건축의 형태를 결정한다. 

(4) 감각  공간  

흙건축의 가장 큰 특징 에 하나는 흙의 이미지가 자

연과 연결되어 있는 공감각 인 매개체로서 인간에게 심

미  안정감을 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미  안정감을 제

공하는 것은 시각 인 것 외에도 각과 후각 등을 자극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흙이 지닌 조형  잠재성으로 인하

여 건축은 조각 작품처럼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된다. 특히 

아 리카 서쪽지역에서 흔히 사용하는 진흙을 이용한 방

코 건축16)은 맨손으로 작업을 함으로 해서 재료를 직  

만지며 느끼는 과정에서의 만족도가 있다. 이러한 재료와

의 직 인 은 잃어버린 ‘가까움’에 한 회복이다. 

한 빛은 흙다짐 벽의 거친 질감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어 유리나 나무 리석등 다른 부드러운 재료들과 조를 

이루면서 공간 안에서 시각과 각을 자극한다. 

(5) 장소성  

미국의 철학자 수잔 K. 랭거(Susanne K. Langer)는 ‘건

축은 장소의 특성을 시각화한다.’ 는 말로 장소와 건축의 

계를 간결하게 표 하 다.17) 이 말은 건축이 세워진 

지 에서 그 장소의 의미를 형태로 만든다는 것이고 

지는 즉 흙, 돌, 나무, 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구 표면

을 의미한다. 따라서 흙을 기 로 만들어진 건축물은 지

에 자연스럽게 동화된다. 들 들어 흙다짐으로 만들어진 

벽은 수평 으로 다져진 토층으로 인하여 지질학  지층 

16) 방코(Banco) 건축에 한 표 인 서로는 독일 사진작가 

세바스티앙 슈티 의 아 리카 나이제리아 강 유역의 모스

크를 상으로 유형분석을 한 사례가 있으며 이 책은 말리

의 지역건축의 특징들을 흑백사진에 담음으로 해서 오늘날 

보기 드문 조형 언어  가치를 보여주었다. 아마도 조각과 

건축의 경계를 허무는 사례이자 이러한 종교의식을 한 건

설 기술(art)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통의 결과물이다. 

(Sebastian Schutyser, Banco: mosquées en terre du delta 

intérieur du fleuve Niger, 5 Continents, 2003)

17) 香山壽夫, 김  역, 건축의장강의, 국제, p.161, 2008

구조처럼 보인다. 한 여러 크기의 흙알갱이들이 켜켜이 

다져지면서 단단해져가는 물의 순환 과정이 흙다짐 벽

에 연출된다. 이 듯 흙은 건축 재료로서 주변 환경과 재

료  동질성을 통한 장소성을 부여하는 버나큘러  특성

을 잘 갖추고 있다.  

Table 1. Vernacular properties of earth architecture

램턴의 
비  
지역주의

버나큘러 
건축의 
표 주제
별 특성

흙건축의 버나큘러  

특성 

흙건축

사례18)

자연 인
요소들과 
텍토닉한 
형태 

기후  

풍토  

특성

기후 에 따라 구축방

식을 달리하며 그로 

인한 건축유형도 차이

를 보임

재료  

특성

주변에서 가장 찾기 

쉬운 재료를 활용하며 

구조체와 마감재가 일

체화 됨

구축  

형태

빌딩 로세스의 직

인 노출을 통해 구

조  정체성 부여

각  
요소

감각  

공간

자연상태의 흙이 주는 

안정된 이미지와 재료

와의 직 인 을 

통한 ‘가까움’의 회복

공간 
비

장소화
장소성

장 주변의 흙과 재

료를 사용함으로서 주

변 환경과의 재료  

동질성 부여

지속가능성

흙의 자연 순환 과정

을 통한 재활용의 가

능성과 환경에 폐해가 

음

(6) 지속가능성 

모더니즘 건축의 표  재료인 시멘트는 그 생산 단계

에서만  세계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5%를 차지하고 운

반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 지를 소모한다. 한 건물 수명

이 다한 후에도 괴, 장, 재활용 과정에서 다시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반면 흙은 지역의 흙을 사용함으

로 인해 운반할 필요가 없으며 건물이 수명을 다하면 흙

은 자연으로 돌아감으로 끊임없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한 흙이 다져져서 구축된 건축물이 해체되었을 때 다시 

입자 상태로 부서져 최 의 흙으로 돌아가는 재료의 순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자연재료로 만들어진 흙건축은 오

랜 시간동안 자연스럽게 축 되어온 삶의 지혜가 담겨 있

다. 들 들어 더운 지역에서는 천연 에어컨의 역할을, 추

운 지역에서는 햇볕을 장하고 뿜는 축열효과를 최 한 

활용하여 건축하 다.19) 한 흙건축은 통 으로 노동

18) Laetitia Fontaine, Op. cit., 사진자료 발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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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 인 시공방식이 요구됨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

체  삶의 방식을 근간으로 한다. 이러한 흙건축의 특성

들이 버나큘러 건축에서 보이는 자연친화 , 지속가능성

과 일맥상통한다. 

4.2  흙건축가 작품 분석 

1981년에는 도시계획가 장 데티에(Jean Dethier)가 일명 

‘흙으로 지어진 건축’의 규모 시회20)를 피두센터에

서 개최했다. 흙건축의 문화 , 술 , 역사  가치를 담

아낸 시회로 앞서 언 한 1964년 MoMA 시회 ‘건축

가 없는 건축’와 같이 흙을 소재로 한 각 륙의 버나큘러

한 건축들이 소개되었는데 그  본 논문에서는 핫싼 

티와 앙드  하베로 건축가의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핫

산 티의 구르나 마을은 20세기에 들어서 근 건축운동

의 사회  이념이 표출된 집단 주거지이자 지역성을 기반

으로 한 사례로서 가치가 있으며, 앙드  하베로의 몹티 

메디컬 센터는 형태 으로 근 인 단순성이 보임과 동

시에 이 지역의 문화  아이덴터티를 잘 담아낸 작품으로 

의미가 있다. 마틴 라후와 게르노 는 흙의 재료 인 

특성에 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여 건축으로서의 가

능성을 열어주었고 릭 조이의 작품은 지역과 기후에 어울

리는 버나큘러 인 특성과  디자인 언어를 잘 목시

킨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정기용 건축가의 작품에 담겨있

는 우리 공동의 기억 속에 잊  가고 있는, 자연과 공존하

는 흙건축의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핫산 티 / Gourna village

이집트 건축가 핫산 티(Hassan Fathy)는 가난한 이

집트 농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에 몰두했다. 그

는 낙후되고 가난한 농 의 실을 반 하고 최소한의 비

용으로 지역의 토착  환경을 살린 건축을 하고자 하 다. 

그의 표  작품인 구르나 마을은 룩소르 근처에 1940년

에 조성된 규모 주거단지로서 이 지역의 통  건축

재료인 어도비21) 흙벽돌을 사용하여 건설되었으며 주민들

이 직  시공과정에 참여  했다. 한 이집트의 토속  

주택에서 아이디어를 발 시켜 고온 건조한 기후에 합

하게 열려있는 벽구조를 활용한 자연통풍 구조방식을 

19) Laetitia Fontaine, Op. cit., p.38, 2012 

20) 이 시회는 1973년 1차 석유 동이후 서구 유럽국가들 사

이에 자연 재료와 에 지에 한 심이 증 되어 200여만 

명의 일반 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Jean 

Dethier, Des Architectures de terre, Centre George 

Pompidou, 1981) 
21) ‘어도비adobe'라는 단어는 이집트어 ’토 thob' 혹은 ‘투

thoub'에서 비롯되었다. 이 단어가 아랍어 ’알 투 al toub'

로 바 었다. 이것은 이베리아 반도의 '아도 adobe'와 비슷

하다. 이러한 명칭은 앙아메리카와 남부아메리카, 그리고 

유럽까지 이어진다. 한편 서아 리카에서는 ‘방코banco'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오늘날에는 일반 으로 ’흙벽돌‘이라는 표

이 가장 많이 쓰인다. (Laetitia Fontaine, Op. cit., p.50, 

2012) 

용하 다. 이 열려있는 벽구조에 용된 비안 아치 공법

은 지붕 구조체 재료가 충분치 않은 실에 맞게 통

인 기술을 기능 으로 잘 해결한 사례이다. 한 이러한 

통  아치형과 휴먼스 일의 궁륭/돔 형태의 반복으로 

지역  통  경 과 조화를 이루었다. 핫산 티는 이 

작품을 통하여 민족 문화의 자 심을 표 하 다.

(2) 앙드  하베로 / Mopti medical center

랑스에서 근 건축교육을 받은 앙드  하베로(Andre 

Ravereau)는 알제리 갈라디아에서 건축문화유산 리자로 

있으면서 지역건축에 한 가치를 이해하고 그 경험을 토

로 말리에 몹티 메디컬 센터를 건설하 다. 이곳은 알제

리와는 달리 덥고 습한 지역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통풍에 

가장 비 을 두었고 자연통풍을 해 각 실마다 마주보는 

벽을 개방하 다. 한 보 상부를 개방하여 통풍을 용이하

게 하는 동시에 햇볕에 한 직 인 노출로 부터 실내

공간을 보호하 다. 건설 방법은 가장 경제 으로 건물을 

짓기 하여 이 지역의 통  기법인 흙을 이용한 방코 

기술을 이용하 다. 한편 지붕은 콘크리트 보를 이용하고 

열을 차단하기 해 흙을 입혔다. 흙은 장에서 바로 사

용 가능한 과 지역 일손을 이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이 건물은 니제르 강에 면하여 규모가 큰 통 인 모스

크와 나란히 있다. 니제르 강에서 채취한 흙으로 만든 두 

건물은 형태  차이에도 불구하고 재료 인 동일성으로 

인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건물은 당시의 서구와 서

남아시아 지역의 기술만능주의와 천편일률 인 건축

에 경종을 울리며 말리의 지역 건축 문화를 잘 표 한 

을 높이 평가하여 아가 칸(the Aga Khan Award)22) 상을 

수상하 다.  

(3) 마틴 라후 / Schlins house, Chapel of conciliation

스 스 태생 흙건축 문가 마틴 라후(Martin Rauch)23)

가 주로 활용한 통  기술은 흙다짐이다. 수백만 년 동

안 모암(母岩)이 풍화와 침식을 거쳐 모래와 토로 부서

지는 물의 순환과정처럼, 흙다짐 건축을 통해 흙이 다져

져서 구축된 건축물이 해체되었을 때 다시 입자 상태로 

부서져 최 의 흙으로 돌아가는 생태 으로 지속가능한 

건축을 하고자 하 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오스트리아 쉴

링에 있는 주택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물에 상 으로 

취약한 기  부분에도 콘크리트나 다른 재료 신에 흙 

에 역청을 칠하여 언젠가 있을 자연으로의 회귀를 비

22) The Aga Khan Award for Architecture was established in 
1977 by His Highness the Aga Khan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Islamic culture as 

expressed through architecture. (URL : 

http://www.akdn.org/architecture)

23) 김순웅, 조성진, 최일, 마틴 라후 건축작품에서 나타나는 구
축성에 한 연구 : 흙건축의 생태  특성을 심으로, 한

건축학회논문집, p.159-167,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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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한 장 기  땅 기에서 나온 주변의 흙과 돌

조각들을 직  사용하여 다짐을 함으로 해서 주변 환경과 

재료  동질성을 갖게 한다. 이 건물의 모든 내재된 재료

는 그 로 밖으로 드러난다. 구조체이며 마감재인 흙다짐 

벽은 지질학상의 형성에서 발견되는 물의 단면  표면

과 유사할 정도로 켜켜이 쌓여 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 로 들어냄으로써 구축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구

축  진실성에 의한 형태  단순함은 주어진 환경에서 만

들 수 있는 최소의 공간이자 실질  체험공간으로 활용된

다. 즉 시각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형태의 본질을 신체

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원시오두막이 

표 인 사례이다.24) 마틴 라후는 부분의 작품에 빛을 경

험하게 하는 공간을 디자인하고 있다. 이때 빛은 흙다짐 

벽의 거친 질감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유리나 나무 

리석등 다른 부드러운 재료들과 비를 통하여 공간 안에

서 시각과 각을 자극하고, 원 인 색채는 빛과 어울려 

심미 으로 안정 인 공간을 제공한다. 한 종교건축에서 

빛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화해의 교회에서의 빛 한 외

부구조물의 각재목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수직의 빛이 흙

다짐벽의 수평선과 비를 이루며 신성한 공간으로 진입

함을 암시한다. 내부의 재단 부분은 천장의 채 창을 통해 

스며든 빛에 의해 제된 침묵의 공간을 제공한다. 이 건

물은 베를린 장벽이 서있던 역사  지 에 도시 주변의 

흙과 옛 건물의 벽돌 부스러기를 기억의 상징으로 흙다짐 

혼합물에 섞어서 장소의 의미를 구 한 작품이다. 

(4) 게르노  / Residence cum office, Kindergarten

독일 카셀 학교 건축학과 교수인 게르노 (Gernot 

Minke)에 의해 지어진 건물들은 압축흙벽돌을 이용하여 

돔구조로 만들었다. 돔의 어원이 이태리어에서 교회를 뜻

하는 Duomo와 어원 으로 동일하듯이 종교  신성함을 

담는 곳을 의미한다. 즉 천창과 더불어 신성한 공간을 연

출한다. 이러한 자연채 과 환기 방식은 버나큘러 건축에

서 흔히 사용되어진 방식이다. 돔구조 방식은 한 단일재

료로 벽과 지붕을 일체화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구축  방식의 구조물이다. 서남아시아 지역과 같이 건조

한 사막기후에 유일한 구축방식이자 최 의 구축방식이기

도 하다. 는 기존 어도비 벽돌보다 산업화된 압축흙벽

돌을 이용하여 10미터 직경의 돔을 완성하 다. 한 돔의 

상부를 녹지화하여 자연녹지의 확보와 더불어 주변경 과

의 조화를 시도했다. 감각  공간을 하여 흙벽돌 코 를 

곡면처리 함으로 해서 음환경을 원활하게 하고 부드러운 

표면 질감을 담아내었으며 흙의 가소  성질을 극 활용

24) 남성택, 이상진, 단순 구축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논문

집, v.27 n.9, p.184, 2011 

하여 포도넝쿨과 같은 자연 인 요소를 실내에 표 함으

로 해서 자연 인 재료의 형태 인 가치를 구 하 다. 

(5) 릭 조이 / Catalina house, Tucson mountain house

미국 건축가 릭 조이(Rick Joy)의 작품은 부분 사막

지 에 세워졌으며 흙다짐으로 한 층 한 층 다져가는 과

정에서 애리조나 주의 사막의 색채를 잘 표 하고 있다. 

이 게 층된 수평선은 마치 퇴 으로 형성된 자연석의 

단면처럼 주변의 경 과 일체화 된다. 그는 인간의 요구와 

지의 특징이 조화된 건축을 원했다. 그는 한 건축이 

지역 문맥과 커뮤니티와 어우러지는 건축을 추구했고 장

소를 기억할 수 있는 형태를 원했다.25) 이러한 그의 건축

철학이 사막을 굳건히 딛고 서있는 두터운 흙벽과 날아갈 

듯 가벼운 나비 모양의 지붕으로 표 되었다. 한편 그의 

건축은 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유기  건축의 통을 이

어받아 넓은 유리벽을 통하여 자연경 을 내부공간으로 

극 으로 유도한다. 하지만 사막지역 건축의 특성처럼 

나머지 벽들은 개구부를 최소화하여 햇빛을 차단한다. 

한 흙벽들은 축열 효과를 통해 한낮의 무더 를 막고 실

내의 일교차를 최소화한다. 1997년에 애리조나 주 투손

Tucson 시에 세워진 스튜디오 건물도 최소한의 개구부만 

허락하고 천장의 열린 틈으로 햇빛이 들어와 실내의 벽면

에 비끼며 자연스러운 조명을 연출한다. 이 빛은 고유한 

질감을 갖는 흙다짐 벽과 움푹 들어간 벽감壁龕들과 어울

려 독특한 물성을 자아낸다.

(6) 정기용 / 구인헌, 자두나무집

건축가 정기용은 일 이 ‘흙건축-잊 진 정신’이라는 

을 통해 한국에서의 흙건축의 주소를 진단하며 흙을 이

용한 농 건축의 가능성을 견하 다. ‘결론부터 말하자

면 농 은 개별  건축으로 망가질 만큼 허약하지는 않다. 

아직도 우리들 농 에는 마을의 터가 살아있고 나지막한 

옛 집들이 모여 있다. 이런 풍경은 풍토와 역사의 결과물

들이다. 가까운 주변에서 흙을 채취하여 담틀에 넣고 공이

로 다진다.’26) 그리고 토담벽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심벽 보다 토담방식에 더 힘을 쏟는 이유는 

그것이 통 인 토담집의 운치를 재  할 수 있다는 기

감에서보다는 콘크리트와 병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태

생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며 개별  흙의 입자가 외부의 

힘에 의해 응결되어 체를 이룬다고 하는 물 

25) Rick Joy, Rick Joy: Desert Work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13, 2002

26) 정기용, 흙건축-잊 진 정신, 건축( 한건축학회지), v.36 n.3, 

p.17,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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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of the vernacular properties of works constructed by contemporary earth architects

27) 각 건축가 작품집에서 사진자료 발췌

건축가
흙건축 
이미지27)

작품명

버나큘러 특성   

기후  
풍토  특성

재료  특성 구축  형태 감각  공간 장소성 지속가능성

핫산 
티

Gourna

village

(1948, 

이집트)

고온건조한 기
후에 합한 벽
식구조를 이용
한 자연통풍 방
식 용

지역의 통
건 축재료인 
어도비 흙벽
돌 사용

비안아치공법
을 활용한 벽과 
지붕의 일체식 
구조

휴먼스 일의 
통  아치

와 궁륭/돔 
용

지역  통 
 경 과 조

화

지역재료의 활
용과 노동집약
인 시공방식
으로 공동체  
삶의 방식 표

앙드  
하베로

Mopti 
medical 
center
(1976, 
말리)

자연통풍을 
한 마주보는 벽
의 개방과 단열
을 하여 흙을 
이용함

지역 재료인 
니제르 강의 
회 색 토 를 
사용함

서아 리카 지
역의 방코 기
술 용

방코 건축의 
특징인 조형  
섬세함 연출

주변 건물과 
재료  동질성
을 부여하여 
지역 문화의 
특성을 살림

장재료의 직
 사용과 지
역 일손 활용

마틴 
라후

Schlins 
house
(2008, 
오스트리아)

우천 시 비의 
유속을 감소시
켜 흙벽을 보
호하기 한 
석을 다짐 
켜마다 설치함

장 기  땅
기에서 나온 

주변의 흙과 돌
조각들을 직  
사용하여 주변 
환경과 재료  
동질성을 부여

구조체이자 마
감재인 흙다짐 
벽의 만들어지
는 과정을 그
로 들어냄으로
써 구축  정
체성 구

흙다짐 벽에 
극 으로 빛을 
투 하여 거친 
질감을 강조함
으로 해서 시
각 , 각 인 
공간을 연출 

역사  흔
인 벽돌 부스
러기 등을 흙
다짐 혼합물
에 섞어서 장
소의 의미를 
구 한 작품

자연상태의 흙
을 최 한 보
존하여 사용함
으로 건축물이 
해체되었을 때 
다시 입자 상
태로 부서져 
최 의 흙으로 
돌아감

Chapel of 
concilia-
tion (2000, 
독일)

게르노 

Residenc
e cum 
office
(1993, 
독일

천창을 이용한 
자연채 과 환
기 방식은 버
나큘러 건축에
서 흔히 사용
되어진 방식

어도비 벽돌
의 화된 
압축흙벽돌을 
이용하여 규
모가 큰 건축
을 실 함

단 일재 료로 
벽과 지붕을 
일체화 할 수 
있는 가장 단
순한 형태의 
구축  방식 
선택

흙벽돌 코 의 
곡면 처리로 
음환경을 원활
하게 하고 부
드러운 표면 질
감과 흙의 형
태  조형성을 
극 활용

돔구조를 통
한 신성한 공
간을 연출함
으로 해서 존
재론  장소
를 구  

돔의 지붕부를 
녹화화 하여 
자연녹지의 확
보와 더불어 
주변경 과의 
조화를 시도

Kinder-
garten
(1996,
 독일)

릭 
조이

Catalina 
house 
(1998, 
미국) 사막의 통주

거와 같이 개
구부를 최소화
하여 햇빛을 
차단. 

사막의 유일
한 통건축
재료인 흙을 
사용

일체화된 석
제와 같이 독
립된 흙다짐 
벽 구조체  

빛은 고유한 
질감을 갖는 
흙다짐 벽과 
움푹 들어간 
벽감壁龕들과 
어울려 독특
한 물성 표

흙 다 짐으로 
한 층 한 층 
다져가는 과
정에서 애리
조나주의 사
막의 색채를 
잘 표

 축열 효과를 
통해 한낮의 
무더 를 막고 
실내의 일교차
를 최소화

Tucson 
mountain 
house 
(2001, 
미국)

정기용

구인헌
(2000, 
월) 여름과 겨울의 

극단 인 기후 
변화에 용이한
흙벽 사용

통민가의 
주재료인 흙
의 재

통 건 축의 
심 벽 공법과 
같이 구조체
로서의 콘크
리트와 기능
체로서의 흙
벽을 구분함

농경생활을 
근간으로 하
는 친근함과 
빛에 반응하
는 따뜻한 정
서 반

흙 다 짐결과 
같은 수평
인 선들을 강
조하여 자연
경 과 어우
러지고 풍토
 특색을 나

타냄

여름에는 단열
효과로 실내를 
신선하게 해주
고 겨울에는 
축열된 열을 
집안으로 보내
어 따뜻하게 
해 

자두나무
집
(2000,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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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때문이고, 한 빛에 반응하는 따뜻한 숨결 때문이다. 

콘크리트 거푸집은 축공법의 담틀과 닮아 있다. 한쪽은

타설하고 스스로 응고하는 화학  반응에 의한 것이 라면 

한쪽은 다져서 물리  힘에 의해 응집된다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28) 이 게 닮은꼴인 두 재료를 이용하여 콘크

리트에게는 빗물을 담당하게 하고 토벽에게는 열과 공기의 

조 을 임하여 지어진 주택이 월의 구인헌과 춘천의 

자두나무집이다. 자연의 유기 인 형태와 비되는 단순 

기하학 인 형태로 계획을 하여 그 안에 여름에는 단열효

과로 실내를 신선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축열된 열을 집안

으로 보내어 따뜻하게 해 주는 흙벽을 세웠다. 특히 자두

나무집은 기둥 보 방식으로 기존 통가옥의 목구조를 콘

크리트가 담당하고 나머지 벽체를 흙다짐으로 하 다.

5. 결  론

본 연구는 근  건축운동에서 간과되었던 버나큘러  시

각을 재조명하기 하여 시도된 것으로, 램턴의 비  

지역주의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버나큘러 건축의 표  주

제별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흙건축의 버나큘러  특성

들을 도출하고자 하 다. 표 인  흙건축가 6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각 나라마다,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기후  풍토

 특성에 응하며 지어졌다. 

둘째, 주변에서 가장 찾기 쉬운 재료를 활용하며 구조체

와 마감재가 일체화 되어 있다. 

셋째, 지역  특성, 즉 지역의 문화, 의식, 생활양식, 사

회조직, 기후와 경  그리고 유용한 재료와 기술의 차이에

서 비롯된 단순 구축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흙의 가소  성질과 조형성을 통한 질감 표 과 

다양한 감각의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다섯째, 지의 특성을 잘 반 하 으며 지역  통  

경 과 조화를 이루며 장소  동질감을 부여하 다. 

여섯째, 지역재료의 활용과 노동 집약 인 가치 그리고 

자연 순환 과정을 통한 재활용의 가능성과 환경에 폐해가 

은 생태 으로 지속가능한 건축을 추구하 다. 

이상과 같은  흙건축의 특징들은 건축사속에 면면히 

이어져 온 버나큘러 건축의 특성을 잘 반 하고 있으며 특

히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건축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흙건축과 버나큘러 특성과의 계 정립에 좀 

더 을 맞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앞으로는 지

역을 심으로 활동하는 흙건축가들의 작업을 좀 더 심층

28) 정기용, 월 구인헌, 건축문화, p.75, 2000

으로 분석함으로써  건축의 지속가능성을 의 으

로 악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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