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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급격한 사회적, 경
제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농촌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농촌인구의 감소는 심각한 문제로 부
각되고 있다. 2023년 세계은행(World Bank)의 데이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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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농촌인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

다. 이는 농업 생산력 저하, 지역 사회의 붕괴, 전통문화의 소멸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고령자가 거주하는 정주환경 또한 노후화로 

인해 생활의 만족도가 떨어짐에 따라 생활개선이 필요한 실정

이다.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 가구의 절반가량이 ‘단독주택’(46.9%)에 거주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농어촌주택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60.5점으로 ‘약
간 만족하는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주택 면적’(64.1점)이 만족
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간·시설 배치 동선 등의 ‘주택
구조’(61.2점), 주방·화장실·목욕시설·난방시설 등의 ‘주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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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60.0점), 방음·환기·채광·단열 등의 ‘주택 성능’(57.2점) 순으
로 나타났다. 주택 건립 시기 부문에서 1980년대 이전의 주택 
만족도는 49.2로 가장 낮았고, 1990년대 58.6점, 2000년대 62.2
점, 2010년대 이후 70.8점으로 주택이 노후화될수록 만족도가 
낮았고 신축일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농어촌주택 노후로 정주환경개선을 위해 증축 

및 개보수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해 현재 농어촌주택의 현황 파

악을 통해 문제점과 향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 농어촌주택 노후 형태와 성능개선을 위한 물리

적 특성 분석을 위하여 문헌조사, 선행연구 분석, 현장조사를 
시행하였다.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농어촌주택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출한 문제
점을 검증하고 추가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파악하였다. 
장흥군 소멸위험지수는 0.216으로 소멸위험진입 단계에 진

입하였고 장동면 소멸위험지수는 0.139로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거주인구 대부분이 오랫동안 마을에 거주하면서 노후된 주택의 

성능개선을 실시한 장동면 인근 4개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현장조사는 2022년 7월 1차 현장조사를 실사하였고, 2023년 보
완조사를 시행하였다.

2. 문헌고찰

농어촌은 인구밀도가 낮고 고령화되어 도시와 똑같은 서비

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도시와 동일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성 논리에 따라 농어촌생활기반시설과 생활서비스 

부문에서 상대적 불평등이 생겨났다. 경제성과 밀도가 낮은 농
어촌주택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벗어나 있었고, 주거 복지의 실
현을 위해서는 주택 개선을 통한 농어촌주거의 질적 측면을 보

다 치중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노후주택은 설비 노후화, 단열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경제적, 육체적으로 약자인 1인 
가구, 고령자,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개선의 여력이 없어 
방치에 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Chung, 2013)
이러한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도농 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취

약계층이 거주하는 기존 농어촌지역 단독주택의 질적인 상태는 

노후화로 인해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농어촌주택
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인식·경제 측면에서 곧바로 개·보수를 시
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4). 오랜 기
간 거주한 공간에 대해 사회문화적으로 익숙하고, 경제적 어려
움으로 인해 객관적인 관점에서 주택의 노후도 및 불편함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특히 노인들은 거주하는 집
의 시설이 불편하더라도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불편함에 익숙해

져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함을 초래하는 주택에 대한 

개보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Suh, 2022). 하
지만, 대다수의 농어촌주택 거주자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노
후 되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조사되었다(Kim, 
2014).
농어촌주택은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와 초기 설계 불량, 

환경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충청권 농어촌주택 실태조사에 
따르면, 석면슬레이트를 포함한 지붕 개량 문제, 다구조 및 다
재료 주택 개량의 어려움, 흙집 및 기단부가 낮은 주택의 습기, 
동절기 난방비 과다, 우천 시 주택 침수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
되었다(Byun, 2014). 
과거 농어촌주택은 흙으로 지어진 집이 많아 붕괴위험이 크

고, 노후 정도가 심해 수리를 하더라도 부분적인 개량만 가능하
기에 주택에 대한 개선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Suh, 
2022). 흙벽, 시멘트 블록 등으로 지어진 농어촌주택은 단열이 
되지 않으며 오래되고 내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거주환경 개

선을 위한 주택 개보수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자의 
필요로 인해 내외부 공간의 기능, 형태를 이루는 벽체, 지붕, 바
닥, 개구부에 관련된 구법, 자재 등 주거생활의 불편함을 해결
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Jang, 2010).
주거공간의 개보수를 통한 변용은 거주자가 현재의 공간이 

부적합하다고 느낄 때 일정 수준의 생활의 질을 얻기 위해서 행

하는 것이다(Kim, 2004). 농촌 노후주택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
한 도배, 장판, 편의시설 교체 등의 단순한 경보수에서 창호, 단
열, 난방공사 등 중보수의 수선과 증축의 형태로 불편함을 개선
하려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전남 장흥군에서 추진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세부 개·

보수 공사 항목은 도배·장판 공사, 보일러 시공, 문, 창틀 및 창
호공사, 지붕 수리 및 교체, 내·외벽 페인트 공사, 방수 및 단열
공사, 화장실 공사, 주방(입식공사), 천장 수리공사, 기타 창고 
등의 철거 및 보수공사 등 총 10가지 항목이었다. 그중 가장 많
은 빈도수를 나타낸 도배 및 장판공사는 소모성 자재로 거주자

들을 위한 사업비 및 공사 기간 등이 비교적 가벼워 시행이 많

이 진행된 특징이 있다(Kim, 2020).
특히, 농촌의 사회취약계층인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가구

는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환경
개선이 쉽지 않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의 개선을 통하여 지

속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지원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Lee, 
2014).
일상생활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집을 수리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노후 농어촌주택 거주자들은 주거의 열악
함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다. 녹록치 
않은 생활로 인하여 목돈이 드는 농어촌주택 개보수는 엄두도 

낼 수 없었으며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있었고 최소한의 생계

를 근근이 유지해나가는 현실 속에서 집을 돌아볼 경제적 심리

적 여유가 없었다. 주거의 열악함으로 인해 신체적 건강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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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심한 곰팡이로 인하여 호흡기 
질환, 비염, 알레르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물리적으
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천식, 호흡기 질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농어촌주택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공사가 진행되기보
다는 지원금 규모에 맞춰 개보수가 이루어지는 반쪽짜리 공사

에 머물고 있었다. 이러한 제한된 공사비는 이용자의 욕구가 잘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작은 공사들이 반복됨을 설
명하였다(Kim, 2014).

3. 대상지 분석

3.1 대상지의 특성

장흥군의 2021년 등록인구 37,038명, 등록 세대 20,103세대로 
가구당 인구는 1.8명으로 2020년 대비 인구 증가율은 –3.5%를 
보이며, 65세 이상 고령자 13,022명(35.2%)으로 초고령화 사회
를 이루고 있다. 2021년 전입인구 2,863명으로 전입이동율은 
7.73%로 나타났고, 전출인구 3,595명으로 전출이동률 9.71%로 
인구 유출이 진행됨이 분석되었다. 장흥군의 주택보급률은 
21,293호(105.9%)로 공급된 주택보급률이 나타났고, 단독주택 
17,368호로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1) 대상지가 위치한 
장동면은 2021년 등록인구 1,220명, 등록 세대 722세대로 세대
당 인구는 1.7명으로 보이며 65세 이상 고령자 580명으로 고령
화율은 47.5%의 수치로 장흥군의 고령화율보다 높은 수치로 나
타났다. 2021년 전입인구 106명으로 전입이동률은 8.69%로 나
타났고, 전출인구 137명으로 전출이동률은 11.23%로 인구 유출
이 장흥군 평균보다 심화함이 분석되었다. 장동면의 주택보급
률은 836호(115.8%)로 공급된 주택보급률이 높게 나타났고, 단
독주택 829호로 대다수 주택이 단독주택 형태로 조사되었다.
장흥군 장동면의 인근의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빈집 16개소를 포함해 61호의 주택이 있고, 45가구
에 인구는 총 88명이다. 1가구당 평균 1.84명이 거주하고 마을 
주민의 평균 연령은 78.1세로 조사되었고, 1인 가구가 40%, 2인 
가구 37.8%, 3인 가구, 20%, 4인 가구 2.2% 비율로 나타났다. 조
사 대상 82명 중 남자, 여자 각각 49.4%, 50.6%이고, 80대 이상 
50.6%, 70대 24.1%, 60대 14.5%, 40대 6%, 50대 3.6%, 10대 1.2% 
순서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주요 소득원으로 기초연금이 68.9%
로 가장 높았고 농업 28.9%, 축산업 2.2%로 조사되었다. 4개 마
을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고령인구로 기초연금을 수

요 소득원으로 하는 가구가 높게 나타났다.
대상지역 주민의 거주기간으로 ‘10년 미만’ 2가구, ‘10년 이

상 20년 미만’ 3가구, ‘20년 이상 30년 미만’ 3가구, ‘30년 이상’ 
32가구로 마을에 장기 거주하는 가구 주민이 월등히 높게 나타
났다(Table 1).

1) 장흥군청, 2022 통계연보

Number Rate

Rural house
Residence 45 73.8%

Vacant house 16 26.2%

Gender
Male 41 49.4%

Female 42 50.6%

Number of 
household members

1-person household 18 40.0%
2-person household 17 37.8%
3-person household 9 20.0%
4-person household 1 2.2%

Age

10s 1 1.2%
40s 5 6.0%
50s 3 3.6%
60s 12 14.5%
70s 20 24.1%

80 over 42 50.6%

Income
Basic pension 31 68.9%

Agriculture 13 28.9%
Livestock 1 2.2%

Table 1. Status of target area

3.2 대상지의 물리적 특성

대상 농어촌주택 61호의 건축연대는 ‘30년 이상’(72.1%)이 
가장 많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18%), ‘10년 이상 20년 미
만’(6.6%), ‘10년 미만’(3.3%) 순서로 조사되었다. 거주주택 45호
에서 ‘30년 이상’(68.9%), ‘20년 이상 30년 미만’(20%), ‘10년 이
상 20년 미만’(6.7%), ‘10년 미만’(3.3%)의 신규주택이 건축된 
것으로 나타났고, 빈집 16호 중 ‘30년 이상’(81.3%), ‘20년 이상 
30년 미만’(12.5%), ‘10년 이상 20년 미만’(6.3%) 등으로 나타났
다. 거주주택과 빈집에서 ‘30년 이상’ 노후주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1인 가구 비율이 ‘30년 이상’ 주택에서 13호 72.2%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Table 2).

Residence Non-resident Total

Less than 10 years 2 0 2

10 years or more 
~   less than 20 years

3 1 4

20 years or more 
~   less than 30 years

9 2 11

30 years or more 31 13 44

Total 45 16 61

Table 2. Construction year

대상지 주택구조는 조적조, 콘크리트블럭구조, 목구조, 조립
식구조 형태가 사용되었고, 목구조 49.2%, 조적조 32.8%, 콘크
리트블럭구조 13.1%, 조립식주택 4.9%로 조사되었다. 거주주택
에서 목구조 42.2%, 조적조 40%, 콘크리트블럭구조 13.3%, 조
립식주택 4.4% 순으로 나타났다. 빈집은 목구조 비율이 68.8%
의 높은 수치로 공실화됨이 확인되었고, 조적조와 시멘트구조 
12.5%, 조립식주택 6.3%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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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ce Non-resident Total

Masonry structure 18 2 20

Concrete block structure 6 2 8

Wooden Structure 19 11 30

Prefabricated structure 2 1 3

Total 45 16 61

Table 3. Housing structure

주택에 사용된 외장벽체 재료는 흙, 적벽돌, 시멘트블럭, 조
립식패널이 사용되었고, 흙 39.3%, 적벽돌 31.1%, 시멘트블럭 
24.6%, 조립식패널 4.9%로 조사되었다. 거주주택 벽체 재료에
서 흙 42.2%의 비율이 나타났고 적벽돌 37.8%, 시멘트블럭 
15.6%, 조립식패널 4.4% 순으로 나타났다. 빈집은 시멘트블럭 
재료 비율이 50%의 수치로 공실화됨이 확인되었고, 흙 31.3%, 
적벽돌 12.5%, 조립식패널 6.3%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서 분석한, 시멘트블록과 흙벽으로 건축된 농어촌주택의 단열 
및 내구성 등 정주환경과 관련된 불편으로 인한 빈집화가 대상

지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Table 4).

Residence Non-resident Total

Red brick 17 2 19

Concrete block 7 8 15

Sandwich Panel 2 1 3

Soil 19 5 24

Total 45 16 61

Table 4. Housing material

대상지 주택 지붕의 재료 형태는 석면슬레이트, 칼라강판, 콘
크리트, 조립식패널, 기와 등이 사용되었고, 전체 61호 주택에
서 칼라강판 57.4%, 콘크리트 16,4%, 기와 11.5%, 조립식패널 
9.8%, 석면슬레이트 4.9%로 조사되었다. 거주주택 지붕 재료에
서 칼라강판 53.3%의 비율이 나타났고 콘크리트 17.8%, 조립식
패널 13.3%, 기와 11.1%, 석면슬레이트 4.4% 순으로 나타났다. 
빈집은 칼라강판 재료 비율이 68.8%의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 
콘크리트 및 기와 12.5%, 석면슬레이트 6.3%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5).

Residence Non-resident Total

Slate 2 1 3

Pre-Coated Metal 24 11 35

Concrete 8 2 10

Sandwich Panel 3 0 6

Roof tile 5 2 7

Total 45 16 61

Table 5. Roof material

3.3 대상지의 노후 실태

국토부의 빈집정비 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의 별지 제4호 단독
주택 등급산정조사서의 건축물 내구연한 평가사항을 기반으로 

노후 건축물의 실태를 측정하였다. 평가내용에서 내구연한 
60% 이상 경과한 경우 불량으로 판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
부분 농어촌주택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내구연한 

100% 경과 후 기한 경과를 조사하였다. 또한, 대상지 주택별로 
주택구조와 재료가 다르므로 해당 구조와 재료에 맞는 내구연

한을 개별로 조사하여 기한 경과를 분석하였다.
단독주택 등급산정조사서의 건축물 내구연한은 구조와 재료

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였다. 내구연한 10년에는 철파이프조, 석
회 및 흙별돌조, 돌담 및 토담조, 컨테이너 건물 등으로 나타났
다. 내구연한 20년에는 시멘트블록조, 경량철골조, 조립식패널
조 등으로 대상지에서 시멘트블록조, 조립식패널조가 확인되었
다. 내구연한 30년에는 연와조, 보강블록조, 시멘트벽돌조, 철골
조, 황토조, 목조, ALC조 등으로 대상지에서 연와조, 시멘트벽
돌조, 황토조가 확인되었다. 내구연한 40년에는 철근콘크리트
조, 석조, PC조, 목구조, 라멘조 등으로 대상지에서 하중을 지지
하는 구조가 목재로 된 목구조가 확인되었다. 내구연한 50년에
는 통나무조,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으로 대상지에서 미
확인으로 나타났다.
목구조의 내구연한은 40년으로 전체 주택 중 30호(49.2%)로 

파악되었으며 거주주택 19호, 빈집 11호로 조사되었다. 거주주
택 목구조 비율은 63.3%로 건축 후 평균 사용기간 65.1년으로 
기한경과는 25.1년이 나타났으며, 벽체 재료에서 시멘트블럭 
5.3%, 흙 94.7%로 거주주택의 벽체구조는 흙이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었다. 빈집의 목구조는 36.7%로 건축 후 평균 사용기간 
58.3년으로 기한경과 18.3년으로 나타났으며, 벽체 재료에서 시
멘트블럭 54.5%, 흙 45.5%로 빈집의 벽체구조는 시멘트블럭 비
중이 높았다.
콘크리트블럭구조의 내구연한은 20년으로 전체 주택 중 8호

(13.1%)로 파악되었으며 거주주택 6호, 빈집 2호로 조사되었다. 
거주주택 콘크리트블럭구조 비율은 75%로 건축 후 평균 사용
기간 47.7년으로 기한경과는 27.7년이 나타났으며, 벽체 재료는 
시멘트블럭이 사용되고 있었다. 빈집의 목구조는 25%로 건축 
후 평균 사용기간 42.5년으로 기한경과 22.5년으로 나타났으며, 
벽체 재료는 시멘트블럭이 사용되고 있었다.
조적조의 내구연한은 30년으로 전체 주택 중 20호(32.8%)로 

파악되었으며 거주주택 18호, 빈집 2호로 조사되었다. 거주주택 
조적조 비율은 90%로 건축 후 평균 사용기간 30.6년으로 기한
경과는 0.6년이 나타났으며, 벽체 재료는 붉은벽돌이 사용되고 
있었다. 빈집의 목구조는 10%로 건축 후 평균 사용기간 25년으
로 내구연한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벽체 재료는 붉은벽돌
이 사용되고 있었다.
조립식패널조의 내구연한은 20년으로 전체 주택 중 3호

(4.9%)로 파악되었으며 거주주택 2호, 빈집 1호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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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조립식패널조 비율은 66.7%로 건축 후 평균 사용기간 
15.5년으로 내구연한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벽체 재료는 
샌드위치패널이 사용되고 있었다. 빈집의 목구조는 33.3%로 건
축 후 평균 사용기간 33년으로 기한경과 13년으로 나타났으며, 
벽체 재료는 샌드위치패널이 사용되고 있었다(Table 6).

Durability 
period

Average 
duration of 

use

Average 
Expiration

Date
Number

Residence

Masonry structure 40 65.1 25.1 19

Concrete block 
structure

20 47.7 27.7 6

Wooden Structure 30 30.6 0.6 18

Prefabricated 
structure

20 15.5 -4.5 2

Non
-resident

Masonry structure 40 58.3 18.3 11

Concrete block 
structure

20 42.5 22.5 2

Wooden Structure 30 25.0 -5.0 2

Prefabricated 
structure

20 33.0 13.0 1

Table 6. Status of old housing

4. 증축 및 개보수 특성

4.1 대상지의 주택 평면 유형

내부 조사가 불가능한 주택 3호를 제외한 58개의 평면 유형
을 분석하면, K, KD, LK, LDK형으로 나타났다. 

K형 공간구성은 14호(24.1%)로 1K형 1.7%, 2K형 10.3%, 3K
형 12.1% 등으로 방의 구성이 3개소 유형이 높은 비율로 조사
되었고, K형 유형은 목조주택으로 30년 이상 주택으로 나타났
다.

DK형 공간구성은 10호(17.2%)로 1DK형 1.7%, 2DK형 10.3%, 
3DK형 5.2% 등으로 방의 구성이 2개소 유형이 높은 비율로 조
사되었다.

LK형 공간구성은 2호(3.5%)로 방의 구성이 3개소 유형으로 
조사되었다.

LDK형 공간구성은 32호(55.2%)로 1LDK형 6.9%, 2LDK형 
13.8%, 3LDK형 31%, 4LDK형 3.4% 등으로 방의 구성이 3개소 
유형이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고, 대부분 현대화된 입식 공간구
성으로 나타났다. 신축주택을 포함하여 증축행위를 통해 LDK
형 공간구성의 비중이 높았고 좌식형보다 입식형 주방을 선호

한 평면이 분석되었다(Table 7).

K

R1 H60

R2 H23, H31, H41, H42, H21, H39

R3 H8, H16, H19, H20, H26, H30, H55

DK

R1 H33

R2 H18, H24, H46, H47, H54, H56

R3 H35, H50, H51

LK R3 H15, H38

LDK

R1 H15, H38

R2 H1, H11, H12, H22, H25, H36, H45, H59

R3
H3, H4, H5, H6, H7, H9, H13, H14, H27, H28, H29, 

H32, H34, H37, H44, H49, H52, H53

R4 H10, H57

Table 7. LDK Type

4.2 대상지의 증축 특성 분석

대상지 주택의 평균 면적은 85.35㎡로 기존 건축된 주택 공
간 68.43㎡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16.92㎡의 공간 증축행위가 
이루어졌다.
개인공간의 평균 면적은 약 12㎡로 공용공간 34.4㎡, 부속공

간 39.2㎡로 나타났다. 공간구성 비율에서 개인공간 14%, 공용
공간 40.2%로 그중 부속공간 45.8%로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공간인 침실과 방의 개수는 약 2.5개로 나타났고, 면적 

범위 3㎡~39.3㎡로 크기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주
택에서 방의 증축은 2건으로 조사되었고 인터뷰 결과, 명절, 제
사 등 비정기적인 친인척 방문을 위하여 증축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공용공간의 거실과 주방으로 구성되며 거실의 평균 면적은 

20.2㎡, 면적 범위 7㎡~63.3㎡로 크기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
났고, 거실 형태를 구성하는 주택은 58.6%로 증축행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방 평균 면적은 14.3㎡, 면적 범위 6
㎡~25.1㎡로 나타났고, 증축행위는 6건으로 기존 주방 공간의 
결여로 증축 5건, 보조 주방 공간을 증축한 1건으로 조사되었다.
부속공간은 전실, 현관, 화장실, 다용도실, 창고로 구성되며 

증축행위가 이루어졌다. 
전실 공간은 기존 마루 또는 툇마루 공간 전면에 창호와 벽

을 설치하여 내부와 외부의 완충공간 역할을 하며, 기존 29개소
는 벽이나 유리의 설치를 통한 실내공간화로 9.58㎡의 면적으
로 나타났고, 최근 증축을 통해 신설된 전실은 4개소 20.48㎡로 
전체 전실 31개소 평균 면적 10.6㎡와 비교하여 과거보다 전실
에 요구되는 면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관은 외부 오염물의 실내 유입을 줄이고 외부와 주택 내부

의 공간을 분리하는 공간으로 1개소 증축이 조사되었고 전체 
19개소 3.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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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Architectural space Extension space

Sum
Privacy space Public space Service space

Sum
Pr Pu Service space

R1 R2 R3 R4 L K V E B1 B2 U S R K V E B U S
H1 174.6 111.8 12.9 　 　 　 12.9 12.9 50.8 3.7 3.4 　 8.6 6.6 62.8 39.3 　 　 　 5.6 12.3 5.6
H2 105.4 64.1 14.2 　 　 　 28.5 14.1 　 1.9 5.4 　 　 　 41.3 　 　 　 　 　 　 41.3
H3 101.9 79.6 16.2 9.9 9.9 　 22.2 12.7 　 2.2 6.5 　 　 　 22.3 　 　 　 　 　 　 22.3
H4 100.2 79.7 12.9 4.3 12 　 23 13.4 　 　 4.8 　 5 4.3 20.5 　 　 20.5 　 　 　 　

H5 85.9 82.8 15.2 10.5 10.7 　 16.4 12.6 　 4.5 3.7 5.2 　 4 3.1 　 　 　 　 　 　 3.1
H6 79.8 79.8 17.2 8 8.8 　 26.6 12.3 　 　 6.9 　 　 　 　 　 　 　 　 　 　 　

H7 79.1 79.1 16.9 13 12.8 　 14.8 14.4 　 3 4.2 　 　 　 　 　 　 　 　 　 　 　

H8 66.1 49.1 11.2 11.2 8.1 　 　 　 8.8 　 　 　 9.8 　 17 　 11.4 　 　 5.6 　 　

H9 138.2 118.2 20.6 13.6 9.1 　 32.7 16.8 　 3.6 5.2 9.4 　 7.2 20 　 　 　 　 　 　 20
H10 106.3 93.2 13.6 9.1 7.2 9.7 25.5 12.2 　 4.4 11.5 　 　 　 13.1 　 　 　 　 　 13.1 　

H11 84.6 74.8 15.3 15.1 　 　 16.7 12.4 　 2.1 8.3 　 　 4.9 9.8 　 　 　 　 　 　 9.8
H12 94.4 80.3 16.2 12.8 　 　 18 22.7 　 5 5.6 　 　 　 14.1 　 　 　 　 3.9 　 10.2
H13 91.9 91.9 21.6 12.9 14.8 　 21.1 12.5 　 　 5.4 　 　 3.6 　 　 　 　 　 　 　 　

H14 94.2 66.6 11.4 10.8 　 　 30.6 8.9 　 1.9 3 　 　 　 27.6 　 　 　 　 　 　 27.6
H15 124.1 62.8 17.6 9.6 6.6 　 17.4 　 7 　 4.6 　 　 　 61.3 　 13.6 21.2 14.5 　 　 12
H16 81.8 67.7 11.7 10.6 8.7 　 　 18.2 11.1 　 7.4 　 　 　 14.1 　 10.6 　 　 　 　 3.5
H17 48.3 36.4 9 　 　 　 12.4 12 3 　 　 　 　 　 11.9 　 　 　 　 6.7 　 5.2
H18 106.8 104.7 20.8 14.4 　 　 10.8 14 　 　 13.4 　 17.9 13.4 2.1 　 　 　 　 　 　 2.1
H19 62.7 54.3 14.5 9.8 8.8 　 　 14.1 7.1 　 　 　 　 　 8.4 　 8.4 　 　 　 　 　

H20 68.2 58 11.8 11.4 7.2 　 　 13.5 7.2 　 　 　 　 6.9 10.2 　 　 　 　 10.2 　 　

H21 53.8 49.9 10.7 8.8 　 　 　 14 6.8 　 　 　 　 9.6 3.9 　 　 　 　 3.9 　 　

H22 65.4 58.4 15 5 　 　 14.9 13.1 6.2 　 　 　 4.2 　 7 　 　 　 　 7 　 　

H23 51.5 51.5 15.1 13.4 　 　 　 15.1 　 　 4.7 　 　 3.2 　 　 　 　 　 　 　 　

H24 72.9 52.9 16.1 12.7 　 　 　 10.8 9.8 　 　 　 　 3.5 20 　 　 　 　 5.9 　 14.1
H25 93.2 79.1 15.6 11.7 10.5 　 12.6 15 　 　 10.5 　 3.2 　 14.1 　 　 14.1 　 　 　 　

H26 66.9 63.7 12.8 7 9.2 　 　 12.8 　 　 5.9 　 　 16 3.2 　 　 　 　 　 　 3.2
H27 98.2 98.2 13.1 12.9 12.9 12.4 25.6 8.5 　 1.5 5.5 　 　 5.8 　 　 　 　 　 　 　 　

H28 109.1 96.1 23.9 8 8.6 　 21.9 13.5 　 3.4 2.8 6.4 　 7.6 13 　 　 　 　 　 　 13
H29 211.5 183.7 31.2 26.1 11.5 　 63.3 25.1 　 3.4 6.7 　 16.4 　 27.8 　 　 　 　 　 　 27.8
H30 67.2 47.8 14 10.3 9.6 　 　 　 7 　 　 　 　 6.9 19.4 　 15.2 　 　 　 4.2 　

H31 59.3 59.3 12.9 11.3 　 　 　 15.9 8.8 　 4.7 　 　 5.7 　 　 　 　 　 　 　 　

H32 63.2 63.2 12.5 6.9 10.8 　 17.1 7.2 　 　 4.5 　 4.2 　 　 　 　 　 　 　 　 　

H33 36.9 28.7 11.9 　 　 　 　 10.9 5.9 　 　 　 　 　 8.2 　 　 　 　 4.7 　 3.5
H34 100.9 58 9.9 9.6 7.9 　 17.2 13.4 　 　 　 　 　 　 42.9 　 　 　 　 5.7 　 37.2
H35 107.4 71.3 13.5 12.6 11.7 　 　 11.7 21.8 　 　 　 　 　 36.1 14.5 　 　 　 5.3 　 16.3
H36 70.7 61.2 13.1 9.9 　 　 14.8 16.8 　 3.9 　 　 　 2.7 9.5 　 　 　 　 4.6 　 4.9
H37 143.4 112 14.8 12.4 14 　 39.5 20.4 　 4.2 6.7 　 　 　 31.4 　 　 　 　 　 　 31.4
H38 79.5 43.9 11.1 6.9 9.3 　 　 9.2 7.4 　 　 　 　 　 35.6 　 　 26.1 　 4.6 　 4.9
H39 44.6 39.1 7 6.5 　 　 　 12.7 　 　 　 　 　 12.9 5.5 　 　 　 　 5.5 　 　

H41 54.6 49.2 9.6 7 　 　 　 14.5 6.1 　 　 　 3.7 8.3 5.4 　 　 　 　 5.4 　 　

H42 51.5 39.6 10.2 8.7 　 　 　 14.2 6.5 　 　 　 　 　 11.9 　 　 　 　 　 　 11.9
H43 71 56.8 　 　 　 　 23.4 23 　 　 6 　 　 4.4 14.2 　 　 　 　 　 　 14.2
H44 108.3 105.1 16.7 12.1 11.4 　 12.1 18.9 14.7 　 　 　 　 19.2 3.2 　 　 　 　 　 　 3.2
H45 89.5 72.7 13.6 9.7 　 　 25.8 15.6 　 4 　 　 　 4 16.8 　 　 　 　 7.5 　 9.3
H46 79.9 58 13.5 10.6 　 　 　 14 3.3 　 　 　 　 16.6 21.9 　 　 　 　 　 　 21.9
H47 54.3 54.3 13.3 13.3 　 　 　 20.8 6.9 　 　 　 　 　 　 　 　 　 　 　 　 　

H49 72.8 67.3 13.5 6.7 8.7 　 10.2 19.8 6.2 　 　 　 　 2.2 5.5 　 　 　 　 5.5 　 　

H50 73.3 70.6 12.8 11.6 9.8 　 　 14.5 11.5 　 2.1 　 　 8.3 2.7 　 　 　 　 　 2.7 　

H51 52 43.3 11 5.2 8 　 　 8.9 7.1 　 3.1 　 　 　 8.7 　 　 　 　 　 　 8.7
H52 59.8 53.7 7.2 3 6 　 7 20 10.5 　 　 　 　 　 6.1 　 　 　 　 6.1 　 　

H53 85.4 76.6 12.1 12.1 8 　 11.7 16.5 9.5 　 6.7 　 　 　 8.8 　 　 　 　 　 　 8.8
H54 50.9 44.6 10 9.6 　 　 　 19.2 5.8 　 　 　 　 　 6.3 　 　 　 　 　 　 6.3
H55 59.2 42.5 10.2 10.2 9.5 　 　 　 8.6 　 　 　 　 4 16.7 　 11.8 　 　 4.9 　 　

H56 59 59 15.9 14.8 　 　 　 13.6 　 3.3 3.8 　 7.6 　 　 　 　 　 　 　 　 　

H57 91.2 91.2 16.4 13.5 13.5 10.8 13.9 19.4 　 3.7 　 　 　 　 　 　 　 　 　 　 　 　

H58 41.7 41.7 10.2 　 　 　 13.4 12 　 　 　 　 　 6.1 　 　 　 　 　 　 　 　

H59 74.3 61.5 14.2 12.1 　 　 12.1 16.5 6.6 　 　 　 　 　 12.8 　 　 　 　 　 　 12.8
H60 28.3 28.3 12.7 　 　 　 　 6.7 5.8 　 3.1 　 　 　 　 　 　 　 　 　 　 　

Interior access prohibited : H40, H48, H61 

Table 8. Status of housing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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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이 주택 내부에 구성됨에 따라 화장실의 기능과 욕실

의 기능을 겸하게 되었고, 기존 34개소의 화장실 면적은 5.8㎡
로 화장실 공간 53개소 평균 면적 또한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실내화장실 증축 19개소에서 실내화장실 공간이 2개 5개소, 1
개 43개소로 대상 주택 중 74.1%가 실내에 설치되었고, 10개소
는 실외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어촌주택에서 다용도실 공간은 보일러실과 세탁 공간으로 

활용되고 신축주택 10개소와 기존주택에서 4개소의 증축으로 
7.9㎡의 평균 면적이 나타났다. 
창고는 농기계, 농기구 등 농작업에 필요한 물품의 수납공간

으로 기존주택에서 21개소 7.3㎡의 면적을 차지하였다. 부속공
간 중 가장 많은 증축이 이루어진 공간으로 공간의 필요에 의한 

31개소 증축이 이루어졌고, 증축된 면적 13.4㎡로 기존 창고보
다 공간이 넓은 형태의 증축이 나타났다. 기존주택과 증축된 공
간의 평균 면적 중 11㎡로 부속공간 중에서 수납공간인 창고 공
간이 가장 크고 증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4.3 대상지의 개보수 특성 분석

국외 사례를 통한 분석을 진행하였을 때 창호의 교체만으

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과 국내 농어촌주택에

서 한정된 보조금 내에서 주거 개선의 욕구가 높은 곳을 우

선으로 개보수할 때 단열과 난방 부분인 창호의 개보수가 가

장 높은 빈도로 분석되었다(Chung, 2013).
주택개보수사업 업체의 61개 업체 중 대표적 8개 업체의 보

수공사 건수를 분석하였을 때, 창호 보수 및 교체와 같은 내·외
부 단열 개선 항목이 높은 비율로 분석됨에 따라 현재 농어촌주

택은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환경이 제

대로 갖추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Lee, 2014).
대상지 농어촌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결로, 누수, 단열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수 행위가 나타났다.
농어촌주택 개선방안에서 누수 35건(24.3%)으로 가장 많은 

보수가 이루어졌고 대부분 지붕에서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지붕의 보수와 기존 지붕 위에 시공하는 사례가 나타났

다. 누수로 인한 곰팡이 발생은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대
부분의 곰팡이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데 

이는 비염이나 피부염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를 개선
하기 위해 도배 27건(18.8%), 장판 31건(21.5%)의 보수 행위가 
나타났다. 
창호 보수는 단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 단

창에서 이중창 교체로 단열과 방음 효과의 개선이 31건(21.5%) 
이루어졌다. 30년 이상 농어촌 노후주택 중 시멘트블럭, 흙 등
을 벽체 재료로 사용한 주택에서 내외부 단열 개선을 위한 외벽 

개보수가 나타났고, 벽체에 단열재를 추가하면서 기존 벽체 재
료와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개보수 형태 9건(6.3%)이 나타났다.

5. 결론

노후농어촌주택에 오랜 기간 거주한 경우, 불편함에 적응하
여 물리적 안전 위험과 불편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

났고, 불편함을 인지하더라도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함을 참고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흥군 장동면의 인근의 4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

어촌주택 노후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증축 및 개보수의 물리

적 특성을 분석하여 현재 농어촌주택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상지 농어촌주택 가구주의 주요 소득원으로 기초연금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4개 마을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고령인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거주주택과 빈집에서 30년 이상 노후주택의 비율이 높게 조

사되었다. 주택구조는 목구조와 벽체 재료에서 흙이 높게 나타
났고, 빈집은 목구조와 벽체 재료가 시멘트블럭 일수록 빈집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상지 주택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평균 20%의 공간 증축

행위가 이루어졌다. 공간구성 비율에서 개인공간 14%, 공용공
간 40.2%로 그중 부속공간 45.8%로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속공간 중에서 수납공간인 창고 
공간이 가장 크고 증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지 농어촌주택에서 누수에 따른 지붕의 개보수가 많이 

나타났고, 누수에 따른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도배, 장판 등의 
2차 보수가 추가로 시행되었다. 또한 단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창에서 이중창 교체와 벽체에 단열재를 추가하면서 기존 벽

체 재료와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개보수 형태 등이 나타났다. 
노후화로 인한 내구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인 개량

으로 임시방편적인 보수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농어촌주택의 노후 형태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농어촌주택 정주환경 

개선 사업과 농어촌 빈집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물리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주택이 
빈집화가 되는 원인 중 물리적 원인에 관한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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