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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floor through 

actual measurement and analysis with �一�letter type private 

houses with single wing which are typical traditional house in 

Jeonnam region.  For this research, it classifies layout types of floor 

based on location, inside, outside, connection with outside and 

openness of the floor, divides  types classified into three areas of 

west, east and north areas of Jeonnam region, examines distribution 

of each type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results of examining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floor in Jeonnam region are as 

follows.

First,First,First,First, houses with single wing examined in this study were 

total 225 and by the number of rooms, four-rooms houses were 

most (115 houses), followed by 5 rooms (55 houses), 3 rooms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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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s) and 6 rooms (8 houses), and it was found that four-room 

houses with�一�letter type house with single wing were most.

Second, Second, Second, Second, according to types of floor by the number of rooms, 

central type of floor with three rooms was found at 11 houses and 

biased-type of floor with three rooms was at 36 houses.  Thus it 

was assumed that there were many types with floor located at the 

plane step and houses with floor were just four and biased-type 

without floor at three-room houses was common.   Central type of 

floor with four rooms were found at 36 houses, biased type of floor 

was at 60 houses and separate type of floor at 21 houses.  So 

biased-type was common like three-room houses.  7 houses with 

central type of floor, 32 houses with biased type of floor and 14 

houses with separate type of floor showed floor and it was 

confirmed that floor was found mainly at biased and separate types. 

But, central type of floor with five rooms were found at 31 

houses, biased type of floor was at 20 houses and separate type of 

floor at 3 houses, and houses with floor were 21 at central type of 

floor, 18 at biased type of floor and 3 at separate type of floor.  So 

it was found that five-room houses had mostly floors.  Although the 

number of six-room houses was small, distribution rate of floor 

types was similar to five-room houses and had the floor.

Therefore, it seemed that difference in the type of floor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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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 of room was related to presence or absence of floor and at 

houses with rooms over 5, central floor was added as a compulsory 

factor and wooden verandah before the floor was built and played 

the central role of residence.  Also room-centered central and 

biased types were composed as a main floor layout at three- and 

four-room houses, but some four-room houses and five-room house 

had central and biased types of floor and it was judged that their 

features were related to the scale of houses.

Third, Third, Third, Third, considering composition of floor by types and of each 

room by regions, features of floor at southwest areas showed biased 

type at coastal region, but separate type of floor was most at island 

regions and floor used for storage at these regions was mostly 

located at the step rather than at the center.  Openness by 

composition of floor and each room showed mainly frontal ․ side 

openness or frontal and both sides openness types rather than one 

side openness and of these types, frontal and both sides openness 

were most.  Opening type of floor toward room and outside was 

frequently found, but Yeonggwang region showed closed floor type.  

In southeast areas, biased type with three wooden verandahs was 

mostly found and frontal․side opening types were found a lot.  Floor 

was connected with main room, circular flow system within main 

room was mainly found and movable type to kitchen through 

verandah was found a lot.  In mountainous region of north,  back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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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verandah layout types were found, floor was connected with 

one room and that connected with outside was little.

Therefore, differences in location and composition of floor 

were found even in relatively narrow regional ranges of Jeonnam 

such as southwest, southeast and mountainous inland areas and 

these differences influenced connections with other dwelling spaces 

like main room and kitchen and flow and it was considered that 

types of using dwelling spaces were different.



111...서서서론론론

111...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주거는 사회문화를 구성하는 근본적 요소이다.인류의 출현 이래로 시대의 변천에 따
라 주거의 형태는 지역적 차이를 보이며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이것은 자연환경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등과 깊이 관련되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주거형태의 차이는 건축적 측면에서 평면,입면,구조등과 생활방식의 측면에서
공간의 이용,기능의 다양화로 나타나게 된다.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나라의 주거형태를
대별하면 북부지역은 온돌 중심의 겹집형태가 발달하고 남부지역은 마루 중심의 홑집
형태가 발달하여 지역마다 상이한 주거문화가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특히 남부지역
에서 발달된 마루는 덥고 습한 기후에서 발전한 건축요소로써 주거공간 내 공적,반공
적 공간으로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매개적인 기능의 수행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이나
주택 구성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그러나 마루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
로 그 발생과 전래에 관한 역사적인 내용이 두드러졌고,민가에 대한 연구의 일부는 평
면을 중심으로 그 종류와 공간적 성격에 관한 내용만 연구되었을 뿐 마루를 중심으로
한 공간구조체계와 마루의 배치형태를 파악하는 연구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남지역 전통주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자형 홑집 민가를 대상으
로 실측조사와 분석을 통해 마루의 특성을 찾고자 하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마루의 위
치와 내부 및 외부와 연결 상태 그리고 개방성 등을 토대로 마루배치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전남의 서부지역,동부지역,북부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유형의 분포와 그
특징을 구명하고자 한다.이러한 연구는 남부지역 민가의 평면에 대한 마루중심의 공
간구성요소들의 배치형태를 규명하는 일이 되어 전남지역 전통민가의 특징을 파악하
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111...222...연연연구구구내내내용용용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전남지방 전통민가 안채 마루의 건축적 특성을 구명하고자 한 것으로 이
를 위한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고찰과 현장조사 및 분석으로 대별된다.
먼저 문헌고찰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주제,연구방법 등을 파악하고 한편으로
마루의 기원,전래,종류와 구조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
을 형성하였다.연구의 대상은 전남지역에 산재해 있는 민가이며 구체적인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도청과 군청에서 발간한 각 지역의 군지,문화유적 조사보고서,마을 유
래지,문화재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단위민가 및 관련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행정구역별로 분류하여 조사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자료의 경우
컴퓨터 스켄으로 전산화 하였다.

조사 목 적 내 용 대 상 조 사 방 법 기 간

문헌조사
․연구대상 및 방법
의 모색
․이론 정립

․관련자료 정리
․연구방법 모색 및 대
상 구체화

․기존발표논문,단
행본,마을 유래지,
각 군별 지표조사
보고서

․ 선 행 연 구 자 료
수집 및 분석

2005.8～

2005.9

현장
조사

예비
조사

․조사대상의 구체
화 및 본 조사를 위
한 예비조사

․대상의 구체화 및 조
사표 제작
․현지답사,인터뷰

․전남지역의 일자
형 홑집 가옥 225
채

․답사 및 관찰,기록
․인터뷰

2005.9～

2005.10
본
조
사

․입지,배치 및 평
면도 작성,공간이용
실태 파악.

․평면과 배치도 작성
․조사표 작성
․인터뷰 조사

․전남지역의 일자
형 홑집 가옥 225
채

․실측 및 면접조사
2005.10～

2006.8
추가
조사 〃

․누락 부분의 수정 및
보완

․전남지역의 일자
형 홑집 가옥 50채 〃 수시

표 1.조사진행과정 및 내용

현장조사는 문헌고찰을 통해 파악한 기초자료를 이용해 수행하였으며 크게 예비조
사,본조사,추가조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예비조사는 정밀한 본 조사를 위한 준비단계로써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된 대상
가옥을 방문하여 개략적 건축 특징을 확인한 후 분석을 위한 조사표를 구축하고 또한
평면형이 ㄱ자형,ㄷ자형,겹집형 등 연구 주제와 맞지 않는 가옥을 제외하여 연구대상
을 구체화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구체화된 가옥들에 대하여 실측조사를 통해 기존보고서에서 제시한
도면과 비교해 본 후 누락된 사항을 첨가하여 가옥의 배치도와 안채의 평면도를 작성
하였고,또한 촬영과 면담을 통해 관리실태,공간이용 등을 조사하였다.조사 시 누락
된 사항은 추가조사를 통해 수시로 보완하였다.이러한 조사과정을 통해

번
호 가옥명 건립시기 소재지 번

호 가옥명 건립시기 소재지 번
호 가옥명 건립시기 소재지

1김불 1900년대초 고흥 포두면 40박한종 19세기 중 구례군 산동면 79이임종 1900년대 담양군 창평면
2이재선 19세기 말 순천군 해룡면 41최준호 구례군 80김대자 19세기 초 순천군 낙안면
3양기례 1800년대말 구례군 산동면 42김도성 여수군 화양면 81서순월 1800년대중 광양군 진상면
4김광수 1890년대 보성군 조성면 43강영진 1900년대초 완도군 보길면 82이강진 1900년대초 광양군 봉강면
5방승원 19세기중 보성군 벌교읍 441번주택 완도군 83정정철 1800년대말 광양군 광양읍
6고인수 보성군 벌교읍 45정단예 19세기 초 함평군 나산면 84최규명 1800년대말 광양군 광양읍
7강만회 신안군 임자면 46오금순 신안군 안좌 85점복순 19세기 말 구례군 광의면
8김영길 19세기말 영광군 홍농읍 47박도영 신안군 임자면 86주두열 19세기 초 순천군 낙안면
9김현천 1800년대말 완도군 완도읍 48이처재 신안군 87나선순 나주군 봉황면
10황건두 1840년대 화순군 남면 49 김창호 영광군 88박야우 나주군 문평면
11최강섭 나주군 50 박선례 1900년대 영광군 홍농읍 89김문섭 1800년대말 보성군 벌교읍
12이 씨 보성군 벌교읍 51 조병엽 1800년대말 영광군 백수읍 90조동근 순천군 송광면
13송순심 20세기초 고흥군 두원면 52 이마심 진도군 91김남흥 신안군
14김규섭 1900년대초 광양군 봉강면 53 서한업 1800년대중 광양군 옥룡면 92안희빈 신안군
15박상순 1900년대초 광양군 광양읍 54 손영배 광양군 93이명석 신안군
16이순옥 1900년대초 광양군 봉강면 55 채길묵 1800년대초 순천시 별량면 94장음전 19세기 말 여수군 돌산읍
17신귀동 구례군 56 김상래 19세기 중 구례군 문척면 95김종택 1800년대말 영광군 대마면
18김문섭 1800년대말 보성군 벌교읍 57 한금순 19세기 중 구례군 간전면 96문제관 1900년대초 영광군 군남면
19임영금 1800년대말 보성군 조성면 58 김정곤 나주 금천면 97공가 완도군
20이인식 1800년대 순천군 송광면 59 곽형두 19세기 말 순천시 낙안면 98장두찬 1921년대 완도군 약산면
21정기심 1800년대 순천군 쌍암면 60 신재근 1930년대 순천 주암면 99심응섭 1830년대 함평군 신광면
22양규철 19세기중 순천군 낙안면 61조복귀 1800년대중 순천 황전면 100양재홍 19세기 말 함평군 엄다면
23김정자 1900년대초 고흥군 포두면 62최민식 장성군 북하면 101서용옥 1900년대초 보성군 벌교읍
24서연심 19세기중 고흥군 대서면 63박병옥 화순군 한천면 102채용덕 1800년중 신안군 비금면
25배두정 광양군 64정은수 고흥군 103진금문 1800년대중 곡성군 입면
26손병갑 1800년대말 순천군 해룡면 65서점애 1800년대말 광양군 광양읍 104윤금석 나주군 남평면
27안차덕 광양군 66김처중 여수군 화정면 105설준경 1890년 담양군 금성면
28박기조 나주군 금천면 67이옥례 1800년대말 해남군 삼산면 106김영래 화순군 남면
29이한호 순천군 68강명수 1840년대 순천군 송광면 107선종숙 1800년대초 보성군 복내면
30황양수 여수군 황정면 69배종수 1900년대 담양군 월산면 108정월용 나주군 금천면
31양동렬 함평군 70염복동 보성군 문덕면 109윤쌍철 1790년대 보성군 복래면

표 2조사대상 민가 목록



번
호 가옥명 건립시기 소재지 번

호 가옥명 건립시기 소재지 번
호 가옥명 건립시기 소재지

110박종표 19세기말 여수군 화정면 152김윤곤 여수군 소라면 194남면희 1800년대말 신안군 임자면
111조소아 여수군 삼산면 153김응규 여수군 화양면 195주계헌 여수군
112고태성 1890년대 화순군 남면 154신형우 여수군 화정면 196이용태 1700년대말 광양군 광양읍
113김희권 1790년대 화순군 남면 155정평균 여수군 소라면 197최윤식 1910년대 여수군 화양면
114강왈준 순천군 승주군 156김종성 광양군 다압면 198박희남 1800년대말 완도군 군외면
115김명안 1800년대중 신안군 압해면 157심우갑 1800년대중 곡성군 입면 199선태규 장흥군 안양면
116김춘남 신안군 158방일남 1913년 화순군 동복면 200정준성 나주군
117박종국 1800년대중 신안군 암태면 159위정량 여수군 율촌면 201송병희 나주군
118이부근 1800년대말 신안군 지도읍 160최성호 영암군 덕진면 202김성배 1831년 신안군 신의면
119이선여 1839년 신안군 안좌면 161나종호 나주군 다시면 203김영택 1815년 신안군 장산면
120이용성 1800년대중 신안군 증도면 162박문수 보성군 벌교읍 204양정식 1849년 신안군 자은면
121최길조 1800년대말 신안군 자은면 163장석기 1800년대초 광양군 옥룡면 205조태호 17세기 말 진도군 고군면
122김덕귀 1800년대중 완도군 약산면 164이재춘 나주군 다시면 206위규복 장흥군 장흥읍
123김완심 1800년대말 완도군 보길면 165김기영 1900년대 담양군 금성면 207고홍길 1850년 신안군 군내면
124정의금 1913년 완도군 고금면 166조연림 19세기 말 함평군 대동면 208김채수 영암군
125신씨 1811년 완도군 소안면 167나길동 나주군 209조영현 영암군 군서면
126박승선 진도군 168주금철 1800년대초 광양군 조령리 210최일석 영암군
127조연섭 진도군 의신면 169최수길 순천군 해룡면 211박은일 1800년대말 신안군 도초면
128김형수 진도군 진도면 170강성달 1800년대말 영광군 불갑면 212백종원 장흥군 안양면
129김상부 19세기 초 함평군 손불면 171김소아 19세기중 순천군 낙안면 213주제정 1900년대초 화순군 능주면
130최원식 19세기 중 함평군 학교면 172강대중 214김계식 신안군
131송경석 1900년대 보성군 문덕면 173이상준 1921년 보성군 복래면 215박형심 신안군
132황현식 1856년 신안군 비금면 174박천호 순천군 216정민찬 1836년 신안군 장산면
133강용구 1890년대 순천군 상사면 175강계석 완도군 217정성철 1837년 신안군 신의면
134박반우 1800년대말 신안군 흑산면 176김봉순 1898년 완도군 송지면 218제 갈 천일 신안군
135박삼천 여수군 삼산면 177김현주 1903년 완도군 약산면 219최사섭 1828년 신안군 장산면
136강계석 완도군 178김기환 나주군 봉황면 220안종구 1898년 완도군 약산면
137김용근 1821년대 완도군 고금면 179조일황 나주군 221박인숙 1800년대말 신안군 군내면
138당리3번 1867년 완도군 청산면 180장옥례 여수군 222강계석 완도군

139당리4번 1800년대중 완도군 청산면 181아무개 신안군 임자면 223김봉순 1898년 완도군 송지면
140신영남 1830년대 완도군 소안면 182김병섭 1840년 신안군 암태면 224김현주 1903년 완도군 약산면
141양광택 1895년대 완도군 보길면 183이길순 1856년 신안군 흑산면 225고영호 진도군
142당 리 2번 1863년 완도군 청산면 184지석태 1874년 신안군 팔금면 226오용남 신안군

143당 리 5번 1860년대 완도군 청산면 185박중권 1860년대 완도군 소안면 227황정채 1889년 신안군 비금면
144조일환 진도군 186임봉출 1800년대초 보성군 보성읍 228김승기 신안군

표 3조사대상 민가 목록-2



수집된 자료는 도면의 경우 가급적 조사보고서의 도면을 활용하고 미비한 사항은
AutoCAD Program을 이용해 추가하고 조사표의 항목들을 분석의 항목에 맞추어 전
산화하였다.이러한 조사과정을 거쳐 선정한 분석대상 가옥은 17세기 초에서 19세기
말에 지어졌고 표.2와 같다.
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안채 마루의 구성형태의 특성에 관한 것과 이러한 특성의
지역별 분포 및 특성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마루의 특성에 관한 것은 조사대상 안채를 정면 간수로 구분하여 간수별 특성
과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다음으로 각 간수별 마루의 위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각실과의 연결 동선 그리고 외부와 인접유무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였다.이
와 같이 각 간수별로 분류된 유형의 특성을 파악코자 하였다.
다음으로 지역별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라남도를 지형 및 해안과의 인접
에 따라 서남해안,도서지역,동남부 내륙,북부산간으로 나누어 각 유형의 지역별 분
포 현황과 빈도를 파악하였고,이를 토대로 각 지역별 마루의 특성과 차이점을 기술하
였다.
이상과 같이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전남지역 분포해 있는 일자형 홑집 안채 마루의 일
반적인 특성을 구명코자 하였다.

145한상순 19세기 말 여수군 율촌면 187모락원 19세기후 함평군 신광면 229박인관 1800년대중 신안군 흑산면
146신옥렬 1800년대말 완도군 고금면 188홍희원 광양군 230김학선 고흥군
147최정욱 1900년대초 광양군 광양읍 189정상호 1900년대초 보성군 득량면 231임복 무안군 몽탄면
148유재문 1846년 구례군 산동면 190이의종 신안군 임자면 232최연창 영암군 덕진면
149박익재 무안군 191박종실 여수군 233윤순례 곡성군
150조현규 1900년대 순천군 송광면 192박익경 무안 234강병권 광양군
151정덕성 순천군 별량면 193박익재 무안군 235박문섭 신안군



222...마마마루루루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고고고찰찰찰
222...111...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고고고찰찰찰
마루에 관련된 선행연구의 고찰1)은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는 17편
이었다.이를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크게 1981년과 이후의 연구로 분류할 수 있고,
1981년 이전의 연구는 1945년 광복을 기준으로 전·후 구분된다.1945년 이전의 연구는
마루의 남방전래설을 근거로 하는 연구내용들이 주가 됐으며 1945년부터 1981년까지는
남방전래설의 반론이 제기되면서 북방전래설과,자연발생설 등이 거론되어 마루의 발
생과 전래에 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룬다.

1981년 이후부터 최근 이어져온 연구는 표 5와 같이 마루의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면서 연구의 주제가 다양화 된다.

1) 관련논문을 찾기 위해 학위논문,단행본을 살펴보았고 또한 대한건축학회와 국회도서관,국
립중앙도서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 하였고 검색단어는 마루,대청,퇴이며 그 결과
21편이 나타났다.그러나 연구의 주제가 맞지않는 4편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직접관련
이 있는 17편을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1945년 이전의 연구 1945년 이후의 연구

년대 제목 연구내용 년대 제목 연구내용

1904년 조선건축조사보고 마루구조에 관한 연구
(우물마루) 1964년 韓國建築美術史草稿 해양계통의 고상식

건축의 결과로 파악

1924년 조선민가의
가구비교

한국과 일본의 주거
비교 1969년 新羅家形土器考 가형토기를 통한

남방적 요소 고찰

1930년 동양건축계통사론 마루의 남방전래설 주장 1971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
書 黃海 平安南北篇

북도지방과 남도지방
의 주택에서 마루의
기능이 같다는 점을
설명하여 기후와는 무
관함을 주장

〃
중조지방의
주택연구

대청의 발생과 전래에
관한 연구 1981 청산도의 민가와 민속

마루는 북퉁구스족과
같은 북방문화의 전래
에 의한 것이라고 언급

표 4.1981년 이전의 마루연구동향



성성성 명명명 제제제목목목 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및및및 내내내용용용 비비비 고고고
이호열
김일진
(1983)

한국건축의 마루에 관한 연구 선학자의 연구
마루 발생과 전래에 대한 선학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선사부터 조선시대까지 마루의
변천을 추적

대한건축학회 학술발
표논문집

이창숙
(1986)

조선시대 상류주택 대청의 공간
적 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 상류
주택 6채 가옥 조선시대 주택 대청의 공간적 특징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이대원
(1996)

한국전통건축에 있어서 마루구조의
특성에 관한 연구

문헌에 기록된 조
선시대 민가

건통건축에 있어 마루의 공간적 의미와 구
조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건축의 원리

경기대학교 산업정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환
(1997)

주거공동공간구조에 관한 연구-공
통마루구조와 현대적 의미의 거실
공간구조

조선중기 이후의
중상류 주택

현대적 의미에서의 거실 문화권과 비교,대
조하여 각각의 특징을 평가.

한양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고영주
(1999)

조선반가 마루 공간의 특징 및 의
미에 관한 연구-소규모 공연시설
계획안

조선시대 중·상류
주택

마루의 개념,기원,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구조와 기능,의미 등 입체적으로 접근하
여,그것이 어떻게 구체화되었으며,어떠한
상징적 동기들을 부여했는지 파악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박광규
정인휴

조선후기 전남지방 중 상류주택 마
루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전남지역의 조선
후기 이후의 중·
상류주택 57가옥

조선후기 중·상류주택을 대상으로 안채에
서의 마루를 중심으로 마루의 공간적 특성
을 파악

산업기술연구 제 14
호

사공영
보
(2002)

조선시대 상류주택 누마루의 외부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원형이 잘 보존된
상류주거 22가옥

누마루의 조영배경과 조영의도를 파악,조
영시기와 조영배경과 조영자의 사회적 지
위와 품계와 관계분석,누마루의 당호와 편
액의 의미분석 누마루의 상징적 의미고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연상
이상해
(2004)

경기도 전통민가의 퇴에 관한 연구
상류가옥의 퇴(경
기도 곱자형 안
채)

안채와 바깥채의 평면형식을 고찰하고 퇴
와 각 채의 결합형태에 따른 퇴의 유형과
역할,성격을 파악하였다.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0권 6호,

차상
(1990)

한국전통 건축언어에 있어서 퇴의
해석에 관한 연구 민가의 퇴

퇴의 정의와 유래 그리고 성격을 구명하여
전통공간의 해석에 대한 새로운 방법으로
언어학적 접근을 시도

표 51981년 이후 마루에 관한 연구동향

111999444555년년년(((일일일제제제시시시대대대)))이이이전전전의의의 마마마루루루연연연구구구
일제의 강압에 의해 소위 을사조약(1905년)이 체결된 후 5년만인 1910년에 일제는
한반도를 강점하였다.이와 같은 사회·정치적 변화는 우리들의 손에 의한 우리문화 전
반에 대한 체계적 인식의 기반을 다지지도 못한 채 이 모든 것을 일본인들로 하여금
독점하게 하였다.이와 같은 경우는 건축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일본인들은 그들
의 식민지인 한국을 효과적으로 약탈키 위한 제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문화 전



반에 걸쳐 대대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했다.2)이러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한국건축에
대한 연구는 1902년 6월 동경제국대학의 関野貞 일행이 부산에 도착함으로써 시작되었
다.이는 또한 근대적 방법에 의한 한국건축사 연구의 시초가 되었다.이들 조사에 의
한 연구보고서가 1904년 ‘조선건축조사보고’라는 제목으로 동경대학 공학부 ‘학술보고
제6권’에 발표되었다.3)이 논문에서 그는 한국건축의 마루구조에 큰 관심을 나타내면
서 특히 우물마루는 한국건축의 특징이라고 까지 주장한바 있다.
한편 1924년에 岩槻善之는 조선민가의 가구비교라는 논문에서 먼저 한국과 일본의
주거를 비교하면서 일본의 주택은 開散的이고 여름을 주로한 건축인데 반해 한국의 주
택은 밀폐적이고 주로 겨울을 위한 건축이라고 兩國의 주택을 비교하였다.또한 위 논
문에서 그는 한국의 민가를 북조형,서조형,중조형,남조형,경성형의 5가지 형으로 구
분하고 특히 남조형 민가에서는 마루를 중요한 실로 구성하였는데 향은 남면하게 하였
으며 마루의 간수도 대략 2칸~3칸 정도가 되며 소주택에서도 최소한 1칸정도의 마루는
있다고 하였다.4)
같은해에 村田治郞은 그의 논문에서 경주 기생집의 작은 평면에도 마루는 존재한다
고 전제하고,이는 양반계층의 사람들과 교유하기 위해서이며 따라서 마루는 서울에서
그 외곽지역으로 확산되었을 것이라고 했다.5)그가 본격적으로 마루에 관한 자신의 견
해를 밝힌 것은 ‘朝鮮民家의 家構私見’이란 논문에서였다.그는 논문에서 마루의 전래
에 관해 남방전래,북방전래,독자설(한국 자생설)등 세가지의 의견을 들고 북방전래
가 가장 유력함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이와 같은 村田治郞의 설에 대해서
1925년 藤島亥治郞은 자신의 논문을 통해서 마루의 전래는 남방 즉 日本,琉球 기타
남양으로부터 전래되어 온 것(南方傳來說)이라고 반론을 주장한바 있다.이러한 藤島亥
治郞의 반론에 대해 村田治郞은 자신의 논문에서 앞서 발표한 자신의 북방전래설을 약
간 수정 보완하여 반박하였던 것이다.6)
1930년에 이르자 野村孝文은 ‘村落行脚’7)이라는 글에서 마루를 흙바닥에서의 진화·발
달과정의 결과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다.한편 앞서의 村田治郞은 마루라는 한정된

2)이호열,한국건축의 마루에 관한 연구,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3년 P.9-10
3)김왕직,건축,대한건축학회지,18권 56호,P.65.
4)岩槻善之,조선민가의 가구비교,조선의 건축 제3집 2호.
5)村田治郞,조선의 건축,1924년 9월호.
6)이호열,앞의 논문 P.11
7)野村孝文은 ‘村落行脚’조선의 건축 제9집 10호,1930



구조양식에서 탈피하여 東洋建築의 양식 중에서 高床建築양식의 기원 및 분포지역,및
그 분류를 ‘동양건축계통사론(其三)’8)이란 논문의 高床建築편에서 다루었다.그는 폭넓
은 자료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상식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의 마루는 역사시
대이후 남방으로부터 전래되었다는 자신의 새로운 설을 발표하였다.9)
일제시대에 한국인으로서 마루에 관해 약간의 언급을 가한 眞山武晟은 ‘중조지방의 주
택연구’10)라는 논문에서 대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대청의 뜻은 마루간으로
써 넓은 면적(9평이상)을 가진 것을 의미하며 이것보다 적은 것은 마루라 부른다고 주장
하였다.그리하여 廳을 郡廳,道廳의 廳에서 미루어 볼때 廳은 統治하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이것이 변화하여 주택의 대청이라는 名稱이 생겨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었다.마루에서는 친척의 회합,冠婚喪祭가 행하여 졌으며 先祖의 祠堂까지도 설치
되어 있다고 하였다.또 경제적인 사정으로 마루에 널을 깔지 못한 집에서는 이것을 奉
堂 또는 封堂이라고 부르고 있어 그 이름의 기원은 사당을 이 부분에 둔 것에서 기원하
였음을 알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하였던 것이다.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때 일제식민지시
대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루를 한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주거공간으로 파악하
지 않고 중국이나,동남아시아 등지로부터 전래되어온 외래적인 요소라는 견해가 지배적
임을 알 수 있다.그러나 野村과 眞武晟등은 진화와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마루를 다룸으
로써 해방 후 연구방향을 암묵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되어진다 할 것이다.11)

111999444555년년년 이이이후후후의의의 마마마루루루 연연연구구구
먼저 1964년에 고유섭은 ‘韓國建築美術史草稿’12)에서 조선민가의 특색에 대해 말하면
서 마루는 해양계통의 수법으로서 고상식건축의 결과로 파악되었다.또한 김원룡은
1969년에 ‘新羅家形土器考’13)라는 논문에서 가형토기를 통해서 한국문화속의 남방적 요
소를 찾아내려 하고 있다.위 가형토기가 바닥이 들린 고상식의 모습을 하였다는 점과
출토지역 등에 주목하고,그러한 건축양식이 중국의 千蘭式 건축양식과 서로 통한다고

8)村田治郞,‘동양건축계통사론(其三)’,제 47집 546호,P162
9)이호열,앞의 논문 P.12
10)眞山武晟은 ‘중조지방의 주택연구’,조선의 건축 제 20집 7호,1941.
11)이호열,앞의 논문 P.12
12)고유섭,‘韓國建築美術史草稿’,고고미술자료 제 6집,고고미술동인회사,1964.
13)김원룡,‘新羅家形土器考’-고대한국에 있어서의 남방적 요인-김제원 박사 회갑기념논총,

1969.



주장하였다.이러한 견해는 마루의 연구에 고고학이란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다고
생각되어진다.14)한국건축사 연구에 필요한 “기본자료 제시”라는 입장에서 ‘공간’지에
한국건축 전반에 걸쳐서 1971년에 부분별 연재를 시작한 申榮勳과 金東賢은 樓마루-
附귀틀집과 倉庫란 세 번의 연재를 통하여,저상과 고상의 정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고대기록 및 유지의 조사뿐 아니라 원시시대 주거의 잔형까지 추적함으로써 고상식의
건축양식을 추적하려 하였다.이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루마루가 해양성을 띤 고상식
임을 밝혀냄으로서 조심스러우나마 실증적인 측면에서 고유섭의 견해를 잇는 주장을
폈다.15)
한편 최근 김왕직은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黃海 平安南北篇’16)에서 마루가 기후와
관계없는 공간이란 점을 북도지방과 남도지방의 주택에서 마루의 기능이 거의 같다는
점을 들어 설명하였다.이러한 관점은 이제까지 마루와 기후와의 관계를 깊이 고려한
남방전래설과는 대조적이어서 주목된다.17)
또한 지리학자인 장보웅은 문화전파와 문화경관을 연구의 주요개념으로 설정하고 민
가를 대상으로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었다.특히 1981년에는 ‘청산도의 민가와 민속’18)
이라는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마루는 북퉁구스족과 같은 북방문화의 전래에 의한 것으
로 사료된다고 언급함으로써 북방전래설을 보완하는 주장을 내세웠다.
한편 윤장섭은 ‘한국건축사’19)에서 한국의 원시건축형식에 고상식의 원시건축이 있었
음을 주장하고 그 구조형식은 남방적 요소를 지니는 것으로 把握하였다.또한 최근에
이르러 朱南哲은 ‘韓國建築意匠’20)이란 저서에서 한국건축의 바닥 種類에 관해 논하면
서,마루는 부족국가시대 원시적 주거에서부터 등장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정기는 ‘한국목조건축’21)이란 저서에서 선사시대의 별도 형태의 목조건축에
관한 부분에서 東夷와 관계되는 고문헌에 나타나는 ‘소거’란 말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를 고상주거로 논하였다.

14)이호열,앞의 논문,P.13
15)이호열,앞의 논문,P.14
16)김홍식,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11책 (황해·평안남북도 편),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

1981,P218.
17)이호열,앞의 논문,P.14
18)장보웅,한국의 민가연구 (중 청산도의 민가와 민속),보진제 출판사,1981,P.219-229
19)윤장섭,‘한국건축사’,동명사,1980,P.88-89
20)주남철,‘한국건축의장’,한국문화예술대계 11,일지사,1979,P.81.
21)김정기,‘한국목조건축’,한국문화예술대계 9,일지사,1980,P.28



한국주택의 역사를 원시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 까지 생활사적인 측면에서 파
악한 주남철의 ‘한국주택건축’22)은 한국주택사를 체계 잡으려는 하나의 중요한 시도라
고 보여진다.특히 마루에 대해서는 신라 및 통일신라 주택을 다루면서,삼국유사에 나
오는 板房이라는 방의 명칭과 삼국사기 屋舍條의 기록 및 가형토기를 근거로 이 시대
에 마루구조가 존재하였음을 주장하였다.23)

이 시기에 거론된 여러 학자들의 업적들은 1945년 이전에 발표되었던 마루에 관한
개괄적인 연구들과는 달리 보다 폭넓은 資料와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보다 구체
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또한 이 시기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마루의 傳來에 관해 南方傳來說과 北方傳來說의 두 가지 견해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맞서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 생각된다.24)

111999888111년년년 이이이후후후 마마마루루루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이호열25)은 마루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마루의 전래에 관한 학설을 살펴보
고,마루의 발생과 관련돼 인접학문의 어원을 검토한 후 마루 전래설을 새로이 정리
하였으며,마루의 시대별 변천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밝혔다.
이창숙26)의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한 사적 고찰로 대청의 형성과정 및 배경을 다각도
의 환경요인으로 분석했고,현존하는 조선시대상류주택의 대청의 기능과 구조를 파
악한 후 인간행위를 근거로 대청의 성격을 분석하고,시지각 이론으로 형태를 분석
하여 조선시대 주택 대청의 공간적 특징을 파악하여 오늘날의 실내공간에 적용시킬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제시하였다.그 결론으로는 공간적으로 본 대청의 특징은 폐
쇄성과 개방성 그리고 두 성격의 정도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다중적 공간성격을
나타내고 시지각적 이론을 근거로 한 형태의 특징은 내부와 외부의 시지각 연장감

22)주남철,‘한국주택건축’,한국문화예술대계 10,일지사,1980,P.38-39.
23)이호열,앞의논문 P.16
24)이호열,앞의논문 P.16
25)이호열·김일진,(1983)한국건축의 마루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1983.
26)이창숙,조선시대 상류주택 대청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

원 석사학위논문,1986



이 지각되고,간에 의해 형성되는 상호관계로 인해 다양한 시지각적 특성이 파악된
다.또한 시선의 이동에 따라 인접 요소와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공간의 통
일성을 형성한다.오늘날 물리적 형태만을 모방하여 전통성이 표현된다면 큰 오산이
될 것이고 형태와 공간의 성격을 현대적 개념으로 분석하여 대청의 공간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전통성의 표현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원27)은 전통건축에 있어 마루의 공간적 의미와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건축
의 원리를 찾고자 하였고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마루의 발생원인과 배경을 파악
하고 실측조사를 통해 마루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했다.이에 따르면 마루의 구조적
기능은 습기를 피하고 더위를 차단하며 원활한 통풍이 목적이고,또한 공간적 기능
으로 마당,각 실의 상호 연결기능을 담당하고 접객 단란의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하
며,또한 누마루의 경우 가옥의 상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김영환28)은 공간문화 중에 전통마루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우리의 생활문화를 찾아 현대적 의
미에서의 거실 문화권과 비교,대조하여 각각의 특징을 평가하고,전통마루의 특성을 통해 생
활속의 동선관계,공간속의 상호인간관계,자연환경과 공간적 연결관계 등을 밝혀 거실공간구
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이에 따르면 한국문화의 정신적 중심으로 마루의 기능을 현대적 생
활공간에 쉽게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전통적 양식화마을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공간구
조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실질적으로 모색을 연구하여 이를 오늘의 현대감각에 흡수된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전환되어야만 생활문화속에서 우리의 전통적 생활양식을 계속적으로
이어 갈 수 있다고 했다.
고영주29)는 마루의 역사적 배경과 공간의 특징 및 의미는 현장답사와 기존의 결과물들을 중심
으로 살피고,실측 조사된 자료와 역사 문화 분야의 문헌을 토대로 마루의 구조와 유형을 파
악하여 전통주택 마루공간의 특징 및 구조,의미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이에 따르면 마루
는 하늘에 제사하고 조상을 숭배하며 천계와 지계를 이어주는 중심성과 시각적구조-정신적

27)이대원,한국전통건축에 있어서 마루구조의 특성에 관한 연구,경기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8)김영환,주거공동공간구조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7
29)고영주,조선반가 마루 공간의 특징 및 의미에 관한 연구-소규모 공연시설 계획안,1999



의미로서 위계성,신이 거주하는 영역성을 지닌 상징공간으로 정의하고,조선반가의 마루는
내부-내부,내부-외부,외부-외부공간 더 나아가서 인간-자연,인간-신을 연결하는 매개공간
이라고 하여 조선반가의 마루는 영역은 있지만 한정되어 있지 않은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박광규30)는 전남지역의 조선후기 이후의 중·상류주택 57가옥을 대상으로 마루의 공간적 특성
을 파악했다.이에 따르면 마루공간은 남방문화의 소산으로 전남지방의 중·상류주거에서 45%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며 생활공간 및 의례공간,접객공간,수장공간,동선공간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며 대청을 중심으로 하여 마루구조의 기능에 따른 다양한 실의 분화가 이
루어지고 있다.이러한 마루구조는 주거에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며 주택을 조영함에 있어
서도 규모와 좌향에 따라 다양한 분화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조영자의
의식구조의 변화에 따라 그 분화형태를 달리한다고 하였다.
사공영보31)는 문헌 조사를 통해 누마루의 의미와 공간적 개념 도입배경을 고찰하고 현장실측
조사를 통해 누마루의 조형의도,구조적 특성,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이에 따르
면 누마루의 조망범위는 누마루고와 담장고의 관계가 성립되어 누마루에서 바라보는 외부공
간의 조망권이 형성되는 범위를 가지도록 조성하였다.정침과 누마루의 향관계에서 정침은
일반적으로 절대향을 지향하는 것이나 누마루는 상대향으로서 의미가 내재된 상징적인 대상
물을 주 조망대상으로 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마당과 외부공간과의 관계는 누마
루를 중심으로 주 조망대상물의 유무에 따라 마당을 비워 둔 경우와 적극적으로 마당을 활용
하여 사랑정원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정연상32)은 문헌고찰과 현장조사를 통해 평면의 형식과 퇴의 관계를 살피고 각 실과의 상호관
계를 살펴 안채와 바깥채의 평면형식을 고찰하고 퇴와 각채의 결합형태에 따른 퇴의 유형과
역할,성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이에 따라 마루는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유기적 연결기능
과,사적공간확보,실용적인 저장공간확보-외부로부터의 접근성확보,개방된 시야 확보 등의
역할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30)박광규·정인휴,조선후기 전남지방 중 상류주택 마루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산업기술
연구 제 14호.

31)사공영보,조선시대 상류주택 누마루의 외부공간특성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2

32)정연상,경기도 전통민가의 퇴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0권 6호



차상33)은 민가의 퇴에 관한 정의와 유래 그리고 성격을 구명하여 전통공간의 해석에 대한 새
로운 방법으로 언어학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퇴가 건축언어화 되어가는 과정과 그 의미를 구
명하고자 하였다.이에 따르면 퇴는 전통사상과 부합하는 양적공간으로 기능은 유기적이며
다기능화된 공간이며,최소의 주거공간에서 최대의 주거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하
였다.
연구의 대상과 방법은 이호열의 연구를 제외하고 대상에 있어 상류주거의 누마루,
툇마루,대청으로 하였으며 방법적인 측면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마루의 물리적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적 측면에서 공간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건축주의
지위(품계)에 따른 마루의 차이를 찾고자 하였으며 마루의 의미와 거실문화권과의 비
교하여 특징을 파악하는 등 다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222...222...마마마루루루의의의 기기기원원원 및및및 전전전래래래
222...222...111...마마마루루루의의의 기기기원원원

마루의 어원으로서 북방퉁구족의 家屋속에 그 종족이 믿는 신령의 빌미나 조상의 신
주를 모시는 祭擅으로,가장 또는 신분이 높은 손님이 앉는 고귀한 자리로 사용되는
신성한 장소를 마루 또는 마로라 부른다는 점을 들고 韓屋의 대청이 신주를 모시는 제
청으로 사용된다는 점과,신주단지나 신성시하는 뒤주가 대청에 놓여 진다는 점을 들
어 마루의 어원과 기능의 상호연관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34)이 견해에 의하면 원
래 신성장소를 의미하던 마루는 [宗]곧 조상이나 신령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다시 산마루처럼 신령과 맞닿는 頂上의 뜻으로 분화해 나갔다고 한다.또 옛날 관청을
마루라 불렀는데 이는 신성장소에서 祭政을 베풀었던 때문이며 고대 신라의 임금을 麻
立干이라 불렀던 것은 마루에서 제정을 주관했기 때문에 마루에서 전화된 것으로 고증
되고 있다 한다.또 우리의 옛 문헌에서 보면 貴人의 아내에게 붙이는 존칭으로 마루
하(扶樓下)란 말이 쓰여 졌음을 들어 (즉 상감마루하,坤殿마루하,世子官마루하 등...)
이는 황제의 존칭인 陛下의 [陛]가 돌섬층계를 뜻하고 殿下의 [殿]이나 閣下의 [閣]이

33)차상,한국전통 건축언어에 있어서 퇴의 해석에 관한 연구
34)마루가 북퉁구스족의 신성공간인 [Malu][Maro]와 같은 기능을 가졌다는 점을 들어 한국마

루의 계보가 북 퉁구스족과 연결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로는 장보웅,이병도,三品彰英 등이
있다.



거쳐가는 건물을 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루하도 귀한 사람이 앉는 장소이기에 생겨
난 존칭일 것이라는 것이다.
이규태는 조선일보(1982년)에 개제된 [風物뿌리학(24)-마루-]에서 위와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마루는 어원으로 볼 때 韓國의 神殿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35)
이병도는 [한국고대사연구]에서 신라의 왕호로 쓰이던 麻立干이라는 칭호가 마루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전술한 바와 같지만,당시에 政廳으로 사용된 南堂의 건축적 양
식이 어떠하였는가는 오늘날 알 도리가 없으나 後世正殿에 비하여 소박한 구조이었을
것으로 보이며,그 내부도 座席은 闕標制로 되어 왕좌는 一段階 조금 높은 곳에 위치
하고,신하들 좌석은 等位에 의한 좌석의 標示가 되어 있었을 것이며 그 제도 양식에
서 발전된 것이라 하겠다.36)라고 정의 했다.
이홍식(국사대서전)은 麻立干에 대해서 [國史大事典]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 하고
있다.[麻立干은 신라 때의 임금의 칭호로 삼국사기에는 제 19대 눌지왕으로부터 자비
왕·소지왕을 거쳐 22대 지증왕의 4임금이 칭호를 썼다하며,三國遺事에는 제 17대 내
물왕으로부터 지증왕까지라고 한다.김대문의 해석을 보면,마립간이란 방언으로 궐은
이름이요 궐은 誠操를 말함인데 자리를 정하여 두는 것이니,왕궐이 主가 되고 宸闕은
그 아래 벌려 있음으로 인하여,그와 같이 이름한 것이라고 하였다.37)
또 다른 학자들은 우리말의 머리라는 말과 연관시켜 마립간이란 頭干 즉 [머리간]의
의미,우두머리라는 뜻으로 보는 견해도 피력한 바 있다.
최학근은 한국 방언 사전에서 위 사실을 종합해 마루를 그 어원에 있어서는 조선시
대 중·후기 까지 [마로]로 발음되는 사실과 함께 고귀한 사람이 앉는 신성한 공간이었
다는 점에서 앞서 설명한 바 있는 북방 퉁구스족의 [Malu],[Maro]라는 공간과 그 기
능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를 방증하는 자료로 지역에 따른 마루를 지
칭하는 여러 방언의 분포를 들 수 있다.38)고 했다.
마루라는 방언이 함경북도 경원,종성,회령 등의 지방에서 출발하여 동해안을 끼고
경북 북부지방으로 남하한 후 거기서 다시 소백산맥을 따라 전라남북도 지방까지 전파
되었다는 사실은 마루의 어원이 북방으로부터 전래되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35)이규태,[風物뿌리학(24)-마루-],조선일보 1982년 8월 1일자.
36)이병도,[한국고대사연구],박영사 1976,p.631.
37)李弘植,편저,[국사대사전],백만사,1975,p.505.
38)최학근,[한국방언사전],현문사.1978



준다고 하겠다.또한 지역에 따른 마루의 방언 및 그 분포지역을 두고 볼 때 마루라는
방언이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외에도 마리,대청,대청마루,말래,
말리 등의 방언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용되고 있음도 아울러 밝혀내었다.이러한 사
실을 고려해 볼 때 이제까지 한국의 마루가 남방적 성격을 지닌 공간이라는 통설과는
달리 마루의 어원과 기능적인 면에서는 북방의 퉁구스 계통과 상통하는 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22...222...222...마마마루루루의의의 전전전래래래
한반도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영향과 인문환경적인 영향아래 서로 이질적
인 것들의 만남인데도 고판식의 마루구조와 저판식의 온돌구조는 한 건축공간 내에 공존
하면서 한국 전통건축의 고유한 특성중의 하나로 이어가고 있다.마루구조의 발생에 대한
선학들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한 문헌 접근방법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마루의 전래에 관한 견해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하나는 남방 또는 북방 중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전래되었다고 주장하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풍토와 생활양식
에 맞게 진화·발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보는 자연발생적인 견해이
다.39)
마루의 전래에 관한 諸學說은 1925년 村田治郞이 북방 전래설을 발표하고,곧이어 蕂島
亥治郞이 남방 전래설을 발표한 후 이 두가지 설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꾸준히 제시되
었다.
남방전래설은 김원룡의 干蘭式건물을 통한 연구 및 신영훈·김도현의 누마루에 관한 연
구에 의해 꾸준히 뒷받침되어 왔다고 보여진다.
북방전래설은 村田治螂이후 이병도의 고대 신라왕의 稱號인 麻立干에대한 연구에 이어
1981년 장보웅은 청산도 민가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마루의 북방 전래설을 주장하였다.
위의 전래설 이외에 마루가 흙바닥에서 마루바닥으로 진화하였다는 野村孝文의 설과 김
홍식에 의한 추운 지방의 주택평면과 남쪽 온난한 지방의 주택평면을 두고 볼 때,마루의
형태만 다를 뿐 기능이 거의 같다는 점을 들어 마루가 기후와 관련이 없음을 주장한 설
등이 있다.

39)이대원,한국전통건축에 있어서 마루구조의 특성에 관한 연구,경기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마루의 남방 전래설
일찍이 우현 고유섭은 그의 유저 “韓國建築美術史草稿”에서 “…민가의 主材는 木心
土材에 있다할 것이니 원래 井韓(귀틀집)式 건축수법에 북방한대의 수법인 炕(온돌)의
형식과 해양계통의 수법인 高床(대청)의 형식이 상합하여 조선의 독특한 민가의 형식
을 조성하게 되었다.즉 마루와 온돌은 조선건축에서 빼지 못할 수법이다.”라고 하였
다.즉 마루는 해양계통의 고상계건축의 결과로서 온돌과 상합하였다는 게 그의 주장
이며,그 근거로써 “남양군도의 수상건축 및 일본의 교창식,한국의 원두막이 그 원시
형태이다.”라고 말하며 또 다른 근거로 고구려의 부경을 들면서 아래의 기록으로서 말
하고 있다.40)
三國志 魏書 東夷傳 高(句)麗條에서 “…무대창고 가가자유소창,명지위부경…”<큰
창고가 없고 집집마다 작은 창고가 있어 그 이름을 부경이라 한다.…> 여기에 보이는
부경에 대하여 국내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루구조를 고상식 창고시설로 뜻하는 것으로
논하고 있다 .
김원룡은 고고학을 통한 접근방법으로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출토된 신라의 가형토기
는 고상식 창고인 경으로 추정되며,그 구조는 중국 화남의 간난식 건물과 동일한 점
이 있어 마루와 같은 고상식 구조는 남방지역의 건축양식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암시
해 주고 있다.[…이렇게 영남지방의 고대 양식 건물이 간난식 건축과 연결된다고 하
면 그 유입경로는 앞에서 본바와 같은 중국 본토나 일본에서의 정세로 보아 북방이 아
니고 남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원룡은 이 논문에서 가형토기를 干蘭式 건물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중국의 安志
敏에 의하면 이러한 四起(高床)누각식 건물은 干蘭式이라 불리며 양자강유역 및 그
이남 등지의 남방 지역에서 고대에 유행한 원시건축형식이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
다.41)
기존의 연구는 마루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유입되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았는데,김원룡이 마루와 관계가 있는 干蘭式 건축양식이 중국양자강 유역 및 그 이
남지역에서 낙동강지구를 통해 유입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마루를 동반한 高床式계통

40)고유섭,한국건축미술사초고,고고미술자료 제6집,고고미술동인회,1964
41)김원룡,신라가형토기고,김재원박사 회갑기념 논총,1968



의 건축이 유입되어온 지역과 경로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신영훈·김동현은 樓마루에 관한 충분한 방증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접근을 했는데 그
들은 위 글에서 [樓다락은 그 특성이 마루의 위치가 지표에서 상당히 떨어진 높은 곳
에 자리잡은 데 있다.토상의 건물이나 온돌이 지표에서 밀착되어 상이 낮은 것이라고
底床이라 부른다면 상이 높은 누마루는 高床의 건물이라고 칭하여 볼 수 있을 것이
다.]42)라고 고상과 저상을 정의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발견한 농가의 창고와 미륵사지
와 임강사지의 이형초석,그리고 고문헌에서 고상의 모습을 유추하면서 누마루의 발생
에 관해 접근하고 있다.[고상주거의 발생은 비단 澼地濕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뱀
등의 독물과 짐승의 피해를 모면하기 위하여도 지상에서 떨어진 곳에 주거를 마련하였
다]라고 고상의 발생배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또한 제주도 민가의 상방이 평면에
서 차지하는 비중과 온돌이 발달하지 못한 점들과 위에서 고려한 것들을 종합하여 [고
구려,백제,신라에는 누마루의 양식이 존재하였으며 그 양식은 원시건축에서부터 배태
되어 삼국의 누마루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중략)우리들의 이번 노력은 단지 조
그만(경)이라는 소건물에서 누마루가 高床式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고상식은 남방의
해양성을 띠었고,그와 반대되는 북방적인 요소를 지닌 저상식 건축계가 따로 있음도
알게 되었다.]43)고 말하고 있다.이렇게 볼때 신영훈,김동현이 마루의 전래지역에 대
한 언급은 없으나 고상식의 누마루가 남방의 해양성을 띠고 있다는 주장에서 마루의
남방 전래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윤장섭은 신석기시대 말기경의 원시건축의 형식에 관해 家形土器,원시주거,그리고
고문헌상에 나타난 기록 등을 연구하면서 마루와 관계가 있는 고상식 구조는 주거와
창고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중국화남지방 및 일본을 비롯한 남방과 서로 통한다
고 주장했다.44)이러한 윤장섭의 주장은 김원룡의 견해와 비슷한 것으로 보여진다.따
라서 마루의 남방 전래설은 이 두 사람의 주장으로 확실한 근거를 갖게 되었다.
-마루의 북방 전래설
국사학자인 이병도는 “古代南堂考”45)라는 논문에서 신라의 왕호 마립간의 마립과 마
루의 기능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그는 논문에서 백계로인의 학자 시로코로로프(S.M

42)신영훈·김동현,한국고건축(23),공간,p.66,1971.
43)신영훈·김동현,한국고건축(25),공간,p.72.1971.
44)윤장섭,한국건축사,동명사,pp.36~39,1980.
45)이병도,「古代南堂考」,『한국고대사연구』,박영사,1976.



shirokogoroff)의 저서인 “SocialOrganizationoftheNorthernTungus"에서 북방 퉁
구스족의 묘옥내 여러 등급의 좌석중에서 최상석인 Malu,Maro와 마립간,마루의 어
원이 유사함을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현금 우리나라 가실의 마루(대청)제는
저 막거생활의 그것과는 물론이요,고대의 그것과도 다소의 차가 있겠지만,그래도 그
중요성은 잔재하여 대청에서 제사,연회 및 기타 의식장소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 고대의 마루제가 어떠하였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그러나 금대간의 설을 참
고하여 볼 때 그것은 위의 북방 퉁그스족의 그것과 같이 상위에 위치하되 일단 조금
높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퉁그스족의 “마루”제와 그 명칭이 얼마나 오랜 역사적
기원을 가진 것인가 등등의 문제는 갑자기 연명키 어려우나 같은 어족계통에서 분파된
것 같다.어떻든 우리 고대군장의 좌석인 “마루”의 성격과 명칭 그 위치가 북방 퉁그
스족 막거내의 상석인 Malu와 유사하였으리라는 것은 여기서 확언하여 두고 싶다.46)
이렇게 그는 마루의 전래에 관하여 북방 퉁그스족과의 연관성을 추정하고 있다.
지리학자인 장보웅은 그의 저서인 『한국의 민가연구』47)의 연구목적을 “한반도에
분포하는 민가의 문화적 원류와 그 전래경로를 규명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위 저서
제7장 “靑山島의 民家와 民俗”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청산도의 민가 및 민
속과 관습에는 남방문화의 요소가 참재되었거나 나타날 수 있으며,강력한 북방문화의
요소도 복합되었다고 생각된다.”그는 이러한 관점으로 청산도 민가 마루의 기능과 어
원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먼저 마루의 기능에 대해서는 3-4대 까지 선조의 지방을
모시는 곳이며,마리(마루의 다른 지역의 명칭)에는 반드시 성주동우라는 가신을 모시
고 있다.또한 그는 마루의 원류를 고찰하기 위해서 청산도 민가의 마루와 북방 퉁그
스족과 오로촌족 천막내의 Malu,Maro가 그 어원이나 기능면에서 성소라는데 일치한
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마루에 관한 기타 학설
장기인은 그의 논문인 「한구주택과 주거생활」48)에서 온돌과 마루의 형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북방 한대지방의 주거에서는 온돌이 가장 알맞은 구조이기
때문이며,남방의 온대지방에서는 온돌축조가 번거롭기 때문에 보다 위생적인 널마루

46)앞의 논문,p.628.
47)장보웅,「한국의 민가연구」,보진재,1981.
48)장기인,「한국 주택과 주거생활



가 형성되었을 것이다.”또한 마루방의 출현에 대해서는 […마루방이 어느 지방에서
어느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추측해 보면 호남지방이나 영남지
방,특히 제주도의 남해안 일대에서 먼저 성행되었을 것이다.그 시기는 고신라(가야),
고구려,백제 등의 삼국시대(B.C.57~A.D.668)에는 출현되었을 것이다.…]49)라고 말하
고 있다.
김홍식은 [우리나라 양통집의 평면에 대한 연구(1)]50)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양통집에 있는 봉당(마루)은 그 형태가 곧은자 집의 대청마루와 같고,특히 사방집의
대청마루와는 더욱 유사하다.l즉 대청,공청,봉당마루 등의 각종 마루는 방의 배열에
따른 형태가 좀 다를 뿐이고 그 기능은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것들의 연원
이 같다는 추측을 낳게 한다.마루가 기후관계로 인해 발전한 남방형 공간이라고 주장
하는 학자들이 있으나,실제로 마루는 상당히 추운 지방에서까지 매우 오래 전부터 존
재해 왔던 것으로 미루어 볼때 마루가 반드시 남방형의 집에만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
되지 않는다.“51)이 견해는 지금까지 마루의 발생 배경에 큰 영향을 주었을 기후에 대
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위 학설의 특색은 대다수가 마루의 傳來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는데 마루
가 自生하였다는 학자도 있어 앞의 남방전래설과 북방전래설에서 공통적으로 마루를
외부로부터 전래되어온 외래요소라고 파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상의 諸學說을 종합해 볼 때 남방,북방 전래설 등은 그 나름의 기반을 갖고 있다
고 보여지며,위의 주장들을 정리해보면 마루의 기능은 북방 전래설과 관련을 가지는
반면,마루의 구조적인 면은 남방 전래설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일
이다.
즉 한국의 마루는 남방의 건축양식인 高床式에 북방의 퉁구스족 계통의 기능이 한국의
독특한 풍토와 생활양식 그리고 사회·문화·정치·경제 등의 제요소들과 결합함으로써 한
국 특유의 마루가 발생하였다고 생각된다.이러한 마루의 발생은 고대 한국인의 계통과
무관하지 않다.우리 한민족의 근간은 시베리아 바이칼호에서 동남으로 남하한 청동기
문화를 가진 예맥 퉁구스가 신석기 문화를 주도했던 고아시아족을 흡수함으로써 생겨났

49)앞의 논문,p.10
50)김홍식,「우리나라 양통집의 평면에 대한 연구」,건축사8201.
51)앞의 논문,p.21.



던 것이다.이때 이미 마루의 기능과 어원은 종족이동과 함께 전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
다.그 후 청동기 후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300년에서 기원전후한 시기에 남방 즉 동남아
시아 및 중국의 화남으로부터 고상식의 건축양식이 해양을 통한 문화교류에 의해 전래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결론적으로 한국 건축의 마루는 기원전 300년에서 기원을 전후
한 시기에 먼저 종족이동과 함께 전래된 마루의 어원과 기능이 남방의 고상식 건축양식
과 한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맞게 결합함으로써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52)

222...333...마마마루루루의의의 정정정의의의 및및및 종종종류류류
222...333...111...마마마루루루의의의 정정정의의의

현대 국어사전에 의하면 마루는 1.집체안의 바닥을 널로 깐 것.2.지붕,산 따위의
등성이가 진 곳.3.일의 한창인 고비 등으로 풀이하고 있으며 마루방은 구들을 놓지
않고 널을 깔아 놓은 방 또한 마루청은 마루바닥에 깐 널조각으로 풀이하고 있다.
마루는 우리의 전통 주거공간에서 모든 생활 영역의 중심이 될 만큼 우리의 생활 문
화의 중요한 공간영역중의 하나이다.과거 폐쇄적인 사회구조에 있어서 마루는 전체
공간 중 유일하게 개방적인 공간으로서 그 역할 또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모든 공간을 연결하는 교차적인 위치로서 또는 생활영역의 시발점으로서,내부와 외
부와의 완충공간으로서 사용되어 왔기에 가정의 중요행사나 대사는 마루에서 행할 만
큼,마루는 오늘날의 테라스나 발코니처럼 단순히 내부에서 외부공간을 연결하는 기능
만으로 생각할 수 없다.
마루는 지면과 닿지 않고 지온과 지습으로부터 인간생활을 보호해주고 재료가 목조
라는 재료의 특성 때문에 다른 재료에 비하여 비교적 부드럽고 친밀감을 주어 그 위에
서 활동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또한 외부공간과 접하여 개방된 내부공간을 형
성하여 주기 때문에 다양한 성격의 공간을 요구하는 전통주거에서의 그 용도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김란기씨는 “한국전통목조 건축물에서 바닥의 재료와 구조가 목재로 짜여지고 바닥
이 지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서 그 밑으로 통풍이 가능하고 외벽의
일부가 개방되어 있거나 개폐가 용이한 공간으로 천정은 보통 연등천정으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상량문이 있는 대들보가 지나가게 되어 그 건물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어

52)이호열,한국건축의 마루에 관한 연구,영남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p.83~89,1983.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 하였다.53)그러나 이것은 엄격히 말하자면 평면의 구성에서 대
청마루를 이르는 것이고,마루의 다른 종류인 누마루,툇마루,쪽마루를 정의하고자 할
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장경호씨는 “마루라 함은 地溫과 地濕,그리고 유해 동·식물을 피하거나 또 채광,통
풍 등을 위하여 지면상에서 띄어 널로 짜아 바닥을 형성한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54)건물의 실내 아랫면을 바닥이라 하고 구들을 놓은 바닥을 방바닥,널을 깔은
바닥을 마루 또는 마룻바닥이라 한다.또 그 널을 마루널,마루판,당판 또는 청판이라
한다.청판은 변하여 일반 널재의 뜻으로 통칭되기도 한다.마룻널을 받는 구조체를 마
루틀 또는 마룻귀틀이라 하고 그 구조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마룻바닥은 마루창이라고도 하며 널을 깐 간을 마루방,마루청이라 하며 넓은 마루청
을 대청이라 한다.긴 널을 간 것을 장마루,우물마루와 같이 마루가 일정치 아니한 것
을 막나비 널마루라 한다.마루널을 모아서 넓게 펴까는 것을 쪽매라 하고,마루널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쪽매법을 쓰고 있다.55)

222...333...222...마마마루루루의의의 종종종류류류
마루는 마루틀을 짜는 방법과 마루널을 까는 방식 또는 사용 장소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지면 가까이에 놓은 마루틀은 동바리마루,귀틀마루,납작마루 등이 있고 이층마
루는 층보 또는 큰보와 작은보를 걸고 장선을 걸어 마루널을 받게 하는 틀마루와 한간
마루에 단순히 장선만을 걸치고 널을 까는 홑마루틀이 있다.
건물의 바깥쪽에 설치한 마루를 바깥툇마루 또는 헌함이라 하고 중층건물의 아래층
의 지붕 위에 내달아 놓은 툇마루를 연마루라 한다. 또한 사용장소에 따라 대청마루,
누마루,쪽마루,툇마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마루를 구조
방식과 사용장소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56)

1)구조방식에 따른 분류

53)김란기,한국전래주거공간의 기호론적 분석에 관한 연구,홍익대 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3.

54)장경호,마루의 구조와 의미,건축과 환경 8701,p.10.1987.
55)장기인,한국건축대계 Ⅴ,「목조」,보성각,2003.
56) 앞의 책,마루의 종류에 관한 내용,P.325



-우물마루
우물마루는 한옥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마루깔기 유형으로 대청이나 마루간의 전후
기둥에 장귀틀을 건너지르고 거기에 직각으로 동귀틀을 걸은 사이에 짧고 넓은 널을
끼워댄 마루로 그 명칭은 우물마루·귀틀마루 또는 고물마루라고도 한다57).

그림 1.우물마루의 구조와 평면도
(자료출처:김왕직,그림으로 보는 건축용어,P160)

우물마루는 지층에서도 쓰이고 이층 누마루에도 쓰인다.따라서 이층에서는 장귀틀
이나 동귀틀은 층보,층도리,작은보 또는 장선 작용으로도 되는 것이다.우물마루에서
는 장귀틀이나 동귀틀의 윗면은 마루널 면과 일치되게 하는 것이 동바리마루나,장마
루와 다른 점이다.따라서 귀틀재의 바닥면은 마루널의 한나비와 거의 동일한 치수를
쓰고 같은 재를 쓰기도 한다.장귀틀이나 동귀틀로 짜서 마루널을 끼워대는 마루틀을
마루귀틀이라 한다.장귀틀과 동귀틀의 윗면은 마루널과 동일수평으로 하니까 장귀틀
과 동귀틀의 나비는 마루널과 같은 정도의 나비로 한다.58)

57)김왕직,그림으로 보는 건축용어,마루와 구들편,2000
58) 앞의 책,우물마루에 관한 내용,P.326



그림 2주택의 우물마루,장마루 평면도 (자료출처 :
장기인,한국건축대계 Ⅴ,목조)

-장마루
이층마루나 누마루에서는 지면에 가까운 일층마루에서처럼
동바리를 세워 비교적 가는 부재의 멍에를 쓸 수 없으니까
기둥이나 층도리,간막이 도리에 큰보(층보)를 걸고 또 그 위
에 작은보를 걸어서 장선을 건너대고 긴 마루널을 깐다.이
것을 홑마루틀이라 하고,보나 작은보를 걸고 장선을 건너대
어 만드는 마루틀을 보마루틀 또는 짠마루틀이라 한다.홑마
루는 좁은 간사이의 간막이 도리에 춤이 높은 장선만을 건너
대고 마루널을 깐 것이다.춤이 높을 때에는 옆 휨을 막기
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가새를 지른다.이것을 장선가새라
한다.보의 나비가 기둥나비와 같을 때에는 기둥에 장부꽂고 빗턱맞춤으로 하고 감잡이
쇠로 보울트 조임한다.또 층도리 위에 얹힐 대에는 걸침턱 넣고 상하로 보울트 조임
한다.작음보가 큰 보 위에 건너댈 때에는 밑은 걸침턱으로 한다.또 보의 나비가 기둥
나비보다 클 때에는 쌍갈로 기둥이 물리고 보울트 조임한다.또 작은보의 윗면과 큰
보의 윗면을 일치시킬 때에는 특수형 장부맞춤 등으로 하지만 보다 안전하고 용이한
방법은 안장쇠를 큰 보에 걸쳐대고 작은보를 물린다.이 구조법은 모두 서구식 목조구
법이다.59)

59) 앞의 책,장마루에 관한 내용,P.328.

그림 3.장마루
(자료출처:김왕직,그림으로
보는 건축용어,P160)



-동바리마루
마루 밑 땅바닥에 동바릿돌을 놓고 그 위에 짧은 기둥인 동바리를 세워 멍에를 건너
지르고 장선을 걸치고 마룻널을 깐 것을 동바리마루라 한다.귀틀마루에도 동바리를
쓸 때가 있으나 이것은 귀틀마루 또는 우물마루라 한다.동바릿돌은 동바리를 받는 작
은 주춧돌로서 둥글넓적한 돌을 쓰고 그 밑은 땅에 약간 묻히게 놓거나 밑에 잡석다짐
을 한 위에 놓기도 한다.동바리는 멍에와 같은 재를 쓰고,귀틀받침에는 비교적 큰 것
으로 기둥,도리,보 등의 동강낸 토막나무를 쓸 때가 많다.동바리는 멍에,귀틀에 장
부맞춤으로 하거나 평으로 잘라 받치고 빗못 또는 꺾쇠치기로 한다.이것을 소홀이

그림 4층마루틀 (자료출처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Ⅴ,목조)

하면 마루널이 보행충격으로 동바리가 이동되기 때문이며 또 동바리가 비교적 높을
때에는 가세를 대기도 한다.동바리 마루에는 긴 마루널을 쓰고 널의 이음은 대개 마
루장선 위에서 서로 맞댄이음으로 하지만 제혀쪽매널로서 마구리에도 제혀를 낸 것은
이음자리는 어디라도 둘 수가 있다.60)
-뜰마루
간사이가 반 간으로 된 앞의 툇간에 이동할 수 있게 만든 지면 가까이에 놓은 마루
를 뜰마루 또는 들마루라한다.반간이 되는 평상처럼 만들어 고정시켰다가 떼어낼 수
도 있게 되어서 방구들을 고쳐 놓을 때는 들어내서 작업에 편리하게 만든 것이다.4방
테두리재는 연귀장부 맞춤으로 하고 널은 반턱 홈파끼운다.이 마루틀은 기둥 옆에 댄

60) 앞의 책,동바리마루에 관한 내용,P.327



동바리에 지지되고 기둥 사이에는 끼움판을 떼어낼 수 있게 설치한다.들마루는 지하
광이나 마루 밑 검사구에 마루의 일부를 들어내거나 열어 젖힐 수 있게 만든 것을 뜻
하기도 한다.마루의 일부 적당한 크기로 테를 데고 마루처럼 뚜껑을 만들어 끼운 것
이다.61)
2)사용장소에 따른 분류
마루는 사용장소에 따라 대청마루,누마루,쪽마루,툇마루 등 대략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대청마루
한국 전통 주택건축에서 천정은 연등천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상량문이 있는 대
들보가 지나가게 되어 그 건물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 공간으로 집 가운데 있는
마루를 의미하고 전체 바닥이 목재로 짜여지고 바닥이 지면으로부터 떨어져 그 밑으로
통풍이 가능하며,외벽의 일부가 개방되어 있거나 개폐가 용이하다.이는 주택의 중앙
부에 위치한 넓은 마루공간을 의미하며,유교이념이 영향을 미쳐 손님의 접대뿐만 아
니라 관혼상제 등의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또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동선을
연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특히 가사노동이나 작업장의 역할도 하여 그 용도를 실
제적으로 정확하게 규정지을 수 없다.62)
-쪽마루
방이나 대청,마루방 앞에 좁고 길게 달아낸 마루구조의 공간으로 툇기둥이 없이,외
부로부터 각 방에 들어갈 때 계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달아내어 동자주에 의해서
지지되어 있는 공간이다.
쪽마루는 한 장의 넓은 널을 방 앞이나 대청마루 바깥쪽에 놓아 디디고 오르내리기에
편하도록 꾸민 툇마루이다.널의 나비는 1~1.5자 보통 1.2치 정도이고 두께는 8푼 내외
로 한다.널받이장선이나 띠장은 하인방 또는 기둥에 통파 넣거나 옆대고 못질한다.널
의 앞쪽에는 처마널을 대어 구조부재를 감추어 아무리고,필요한 곳에는 동바릿돌을 놓
고 동바리를 세운다.이들 구조부재는 본건물에서 쓰고 남은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
정한 치수는 아니다.널을 툇마루에 가로대는 경우도 있다.이때는 앞뒤에 띠장,인방
또는 귀틀을 짜대고 널을 잘라 댄다.인방이나 귀틀재에는 널을 홈파끼운다.63)

61) 앞의 책,뜰마루에 관한 내용,P.335
62) 앞의 책,대청에 관한 내용,P.336



-툇마루
방이나 대청,누마루나 마루방 앞에 좁고 길게 달아낸 마루구조의 공간으로 툇기둥에
의해서 인접하고 있는 공간과 일체화가 이루어진 마루공간이다.
기둥밖에 꾸며 놓은 마루를 바깥 툇마루라 구별하지만 일반으로는 좁게되므로 실마
루(실툇마루),부섭마루 쪽마루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그 나비는 1~2.5자 정도로 하고
복도로 이용할 때는 3~3.5자 정도로도 한다.어느 때라도 처마내밀기보다는 5치 이상
들여 놓아야하다.그 높이는 지면(기단면)에서 1.2~1.5자 정도의 하되 방바닥 보다 1~2
치 낮게 놓는다.바깥툇마루는 출입방문이나 대청 뒷문 바깥에 설치하지만 간단히 디
딤돌로 대신할 때도 있다.좁은 툇마루에는 넓은 한 쪽 널을 건너지를 때도 있다.이것
을 쪽마루라 한다.바깥툇마루는 기둥에 팔대 또는 귀틀에 통파끼우고 팔대에 앞뒤 동
귀틀재를 건너지르고 마루널을 깐다.장마루로 할 때는 중간에 동바리를 세우고 팔대
를 하인방에서 내어밀어 마루 널을 받게 한다.64)
-누마루
구조와 재료는 타종류의 마루와 동일하며,그것의 위치가 사랑채나 별개의 한 가장자
리 간(방)에 있어 전면이 개방돼 있거나 일부만 개방함으로써 분합문을 설치하여 개방
이 가능하게 한 공간으로 다른 마루구조보다 지면으로부터 높이 떨어져 있고 개방성이
더욱 좋다.
누마루는 또 다락마루라고도 하며 누옥(樓屋)을 다락집이라고도 한다.누마루는 또
다락마루라고도 하며 누옥을 다락집이라고도 한다.다락이라 하여도 아래위층이 생활
에 쓸 수 있게 된 것과 다락 위만 쓰고 밑은 땅바닥으로 둔 것도 있다.또 그 반대의
밑층은 생활공간으로 쓰고 위는 광이나 특수 용도로 쓰일 때가 있다.누와 다락은 같
은 뜻이지만 그 내용은 다른 점을 보일 대가 있다.주택에서는 일반 방바닥이나 대청
마룻 바닥보다 일단 높게 놓은 것을 누마루라 하니까 이층을 된 것은 층루 또는 층다
락이라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될 듯하다.여기서는 일층누마루와 이층 누마루로 구분한
다.
이밖에 마루방이 있는데 이것은 호남 및 남동해안지방의 민가에 분포하는 마루로 호
칭은 마리,말래,마래,마래방,광,고방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다.여기에서의

63) 앞의 책,쪽마루에 관한 내용,P.336
64) 앞의 책,툇마루에 관한 내용,P.336



마루방은 조상의 지방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다.그러므로 이곳은 집안에서
가장 깨끗한 성소로 여기어 취침을 하거나,방문객을 접대하는 경우는 없다.65)
-일층누마루
건너방 앞의 반간툇마루나 사랑방 옆의 마루간을 누마루식으로 방바닥이나 보통 마
룻바닥보다 일단 높게 놓을 때가 많다.여기에는 바깥툇마루를 달고 난간을 두를 때도
있다.재래주택에서는 건넌방 앞의 누간은 대었어도 문은 달지 아니하였다.누마루에는
대청마루에서 두세단의 디딤널(계단)을 둔다.따라서 그 높이는 2자(60cm)내외가 된
다.마루나 대청마루의 귀틀 또는 마루널의 맞쪽매법은 일반 우물마루와 같다.누마루
의 측면 기둥에서 방쪽으로 장귀틀을 받는 꾀중방(귀틀․널을 받는 하인방)이 약할 때
는 그 밑에 동바릿돌과 동바리를 세워서 보강한다.누마루 바깥에 툇마루를 두고 난간
을 댄 것도 있고 사랑방 뒤에는 낮은 툇마루를 꾸몄다.계단은 앞뒤에 두되 툇마루에
서 3단으로 되어있어 누마루는 방바닥에서 1.5자 내외의 높이가 되나 방안에는 계단은
두지 아니한다.바깥툇마루는 처마 밑에 들어야 하며 높은 것은 난간을 두른다.이것을
헌함이라고도 한다.66)
-난간마루
건물 기둥 바깥으로 두른 마루를 헌함 또는 난간마루라 하지만 대개는 높게 되어 난
간을 둘러야 한다.난간마루는 마루귀틀을 짤 때 귀틀재를 연장하여 내두든가 기둥에
귀틀을 설치하고 밑에 까치발을 대어 보강하고 두껍고 긴 널을 건너대거나 귀틀재의
안쪽과 바깥쪽에 동귀틀을 건너대고 마루널을 깐다.난간을 거는 구조공법은 일반 목
조난간과 같다.67)
3)마루의 구성
-장귀틀
장귀틀은 전면기둥에서 후면기둥까지 통재로 건너지르고 이어 쓰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방 옆이나 측면 또는 전후벽면 하인방 옆에 대는 장귀틀은 기둥
에 물린 동귀틀과 직교되면서 이어지게 할 수가 있다.귀틀재는 춤보다 나비를 크게
쓰고 벽 옆의 장귀틀은 나비 6치 정도,중간 장귀틀은 8~12치로 하고 두께는 5~8치 정

65) 앞의 책,누마루에 관한 내용,P.337
66)앞의 책,일층누마루에 관한 내용,P.337
67)앞의 책,난간마루에 관한 내용,P.338



도로 한다.밑층에서 동바리 등으로 받칠 수 있을 때는 작아도 되지만 상층 장귀틀은
간사이에 따라 충분한 두께가 있어야하며 간사이의 1/12이상 되어야 한다.68)

그림 5마루귀틀 (자료출처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Ⅴ,목조)

그림 6장귀틀과 동귀틀 (자료출처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Ⅴ,목조)

어느 때라도 보행할 때 출렁이는 진동은 없도록 하고 또 동귀틀이 통물려도 밑에 두
세 치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그러나 대개는 나비를 크게 잡고 춤을 작게 하는데 이는
구조상 대단히 불리한 것이다.층집에서나 누다락집에서는 귀틀재가 곧 층보와 같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윗층은 건물 내부 중간에 기둥을 세우지 않더라도 밑층에
는 중간에 기둥을 세우는 일이 많다.장귀틀 밑에는 청방을 기둥에 꿰넣어 보강되기는
하나 그 크기의 보아 큰 효력은 없을 것 같다.반귀틀이란 반간통에 한 간의 반 정도
의 길이가 되는 귀틀을 뜻한다.또 중귀틀은 마루 중간에 건너지를 귀틀이다.69)
-평주 위에 건너대는 장귀틀
장귀틀을 하층 평기둥 위에 건너대고 윗기둥을 세울 때도 있다.이때의 장귀틀은 평
방과 같은 형식이지만 위에 상층기둥을 세우는 것이 다르며 평방의 나비는 하층 기둥
지름보다 큰 것이 쓰인다.장귀틀은 하층 기둥의 장부촉(상투)에 내리맞추고 윗층기둥
도 짧은 장부내어 끼이게 된다. 장부촉은 네모로 하거나,또는 대각선상으로 두 개를

68)앞의 책,장귀틀에 관한 내용,P.329
69)앞의 책,장귀틀에 관한 내용,P.330



내고 하층기둥의 장부길이는 2~3치 정도,상층 기둥의 하부장부는 1치정도로 하는 거
의 보통이다.청방은 기둥 옆에서 통넣고 되맞춤으로 한다.
-고주에 옆물리는 장귀틀
고주에 옆물리는 장 귀틀재는 옆에서 밀어 끼우게 되니까 깊이 5푼~1치정도 직선적
으로 깎아 물린다.밑의 청방은 깊이 파넣고 되맞춤하되 귀틀재를 보강하고자 할 때는
중방재보다 큰 것을 쓰기도 한다.70)
-동귀틀
동귀틀은 장귀틀에 직각으로 건너대어 마루널을 끼어대는 재이며 장선 겸 작은보의
구실을 하는 것이다.이것은 또 한편에는 기둥에,다른편은 장귀틀에 물릴 때도 있다.
동귀틀의 나비는 최소 6치,보통 8치 이상으로 하되 장귀틀보다는 한두치 좁은 나비로
한다.두께는 나비와 같거나 그보다 한두치 작은 것을 쓸 때가 많다.그러나 이것도 그
간사이에 따라 구조상 1안전한 치수로 해야 한다.다만 장귀틀이 한간 사이마다 걸리
므로 동귀틀의 간사이는 보통 한 간이 되지만 장귀틀을 이어쓸 때에 건너지르는 동귀
틀의 춤은 상당히 크게 해야 한다.
동귀틀의 간격은 마루널의 길이에 따르지만 보통 2~4자 정도로 하고 주택 등에서는
1자정도로 한다.장귀틀이나 동귀틀재는 각재를 쓰지만 통나무 반쪽켜서 양변켜서 쓰
기도 하고 웃면과 양면을 따서 쓰기도 한다.따라서 그 뒤쪽은 통나무의 등으로 나타
난다.71)
-청방
청방은 장귀틀 바로 밑에 기둥과 기둥사이에 꿰찌른 장여모양의 중방으로서 기둥과
의 맞춤은 통맞춤으로 하고 때로는 꿰뚫어 넣고 뺄목을 길게 내어밀어 둘 때도 있다.
중방재와 같은 치수를 쓰지만 간사이가 클 때는 상당히 큰 단면으로 할 수도 있다.청
방은 기둥마다에 통파넣는 것이 원칙이며,통넣고 되맞춤으로 한다.72)

70)앞의 책,장귀틀에 관한 내용,P330
71)앞의 책,동귀틀에 관한 내용,P331
72)앞의 책,청방에 관한 내용,P331



333...전전전남남남지지지역역역 홑홑홑집집집형형형 안안안채채채 마마마루루루의의의 특특특성성성

333...111...조조조사사사개개개요요요
조사기간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약 13개월간 전라남도 도서해안지역과
산간 내륙 전 지역에 걸쳐 진행하였다.
조사대상 민가는 전라남도 각 시군에 산재해 있는 일반 서민가옥을 대상으로 각 시
군에서 발행한 문화유적 책자와 마을민속지 그리고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민가 336개
의 가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조사 대상 가옥 중 ㄱ자형평면,요철형평면 등
평면형태가 일자형이 아니거나,일자형 평면이지만 홑집이 아닌 가옥을 제외하고 최종
적으로 225채의 가옥을 선정하였다.
조사내용은 3차에 거쳐 예비조사,본 조사,추가조사를 실시하였다.1단계 예비조사
는 대상건축물에 대한 위치파악과 개략적인 상황을 살펴보았고 그에 따라 조사표의 작
성,조사원의 교육 등 원활하고 치밀한 조사를 위한 제반사항을 점검하였다.2단계 본
조사는 대상건축물을 실측,거주자나 관리자와 인터뷰 그리고 VTR,사진촬영을 통하
여 연혁,평면,구조,입면 등의 건축적 특징을 조사하였다. 3단계 추가조사에서는 본
조사 시 미흡한 사항이나,분석 단계에서 나타난 부족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 중 도면자료는 CADProgram을 이용하여 평면과 배
치도를 작성하였고,사진 자료와 인터뷰 자료는 각 위치와 항목에 맞추어 분류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조사된 가옥은 신안(38),완도(27),광양(26),순천(21),보성(19),여

수(17),나주(17),구례(9),함평(8),화순(7),진도(7),영광(7),담양(7),고흥(6),영암(5),
곡성(5),무안(4),장흥(3),해남(1),장성(1)의 순으로 나타났다.



333...222...칸칸칸수수수별별별 마마마루루루 구구구성성성 형형형태태태의의의 특특특징징징
조사된 전라남도 ‘一자형’가옥의 홑집형은 225채이며 안채 마루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먼저 안채의 칸수별 마루의 구성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3칸,4칸,5칸,6칸형으로 안채를 분류하였고 단,조사된 모든 안채의 측면 툇칸73)은 칸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칸수에 의해 분류된 안채는 전툇마루의 배치형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2가지 형으로 분류하였다.부엌이 안채의 단부에 위치하고 연속된 방앞에
마루가 연결되어 배치된 형을 ‘일체형’으로 정의하였고 부엌이 중앙부에 위치하여 부엌
을 경계로 분리된 방의 전면에 마루가 배치된 형을 ‘분리형(S)’으로 정의하였다.일체
형은 전툇마루가 안채에 위치한 칸에 의해 중앙부칸에 배치된 유형을 ‘중앙형(M)’전
툇마루가 안채의 단부칸에 배치된 형을 ‘편중형(T)’으로 분류하였다.단,마루가 2칸 이
상일 경우 안채의 중앙칸과 단부칸이 연결된 형태를 편중형으로 정의하였다.분류된
중앙형,편중형,분리형은 대청(또는 마루방)74)의 유무로 대청형과 대청이 없는 형으로
분류하였는데 대청이 있는 경우는 대청의 칸수별로 대청 1칸형과 대청 2칸형으로 분류
하였고 안채의 후면과 측면부에 배치된 툇마루나 쪽마루의 구성형태에 의해 마루 유형
을 세분화 하였다.전라남도 홑집형 가옥에서 나타나는 마루의 종류는 툇마루,쪽마루,
들마루,대청으로 분류되었고,안채와 구성된 형태에 따라 65개의 유형으로 세분화 하
였으며 각 칸수별 마루유형은 표 3과 같다.

73)툇간(退間)-1.건물의 내진 밖에 달아 낸 내진보다 폭이 좁은 외진의 주칸.
2.정면이 여러간으로 된 건물에서 좌우 끝 쪽에 있는 간.대개 협간보다도 작게 함.
3.원집채 주위에 딴 기둥을 세워 붙여 지은 좁은 간살 또는 집채.-장기인,한국건축
사전 p30-본 연구는 이와 같이 툇간이 주간과는 구별되고,또한 대청 또는 마루방의
칸과 측면툇마루칸이 분류되어 마루의 다양한 형태를 알아보고자 하여 툇간은 칸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74)대청(大廳)-1.한식 건물에 있어서 바닥을 마루널로 꾸민 넓은 방.
2.관청·공공공건물의 마루를 깐 큰 방.
3.사사집의 몸채 가운데에 있는 마루 -장기인,한국건축사전 p.27-이와 같은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마루널로 꾸민 방은 대청으로 명칭 한다.



안
채
의
규
모

전툇
마루

일체형 분리형 (S) 계

유형수/
가옥수

중앙형 (M) 편중형 (T)
대청
의
유무

대청이
없는 형

대청형 대청이
없는 형

대청형 대청이
없는 형

대청형
대청1칸
형 대청2칸형 대청1칸

형 대청2칸형 대청1칸형 대청2칸형

3칸 마루유형 1F(11) 1F(2)
2F(30) 2F1D(4) 4/47

4칸 마루유형

1F(7)
2F(17)
2FS(1)
2FB(3)

2F1D(6)
2F1DS(1)

2F#2(13)
3F(10)
3FS(2)

2F1D(17)
2F1DS(1)
3F1D(8)
3F1DB(1)
3F1DS(2)

2F#3(2)
3F#3(4)
3FB#3(1)

3F1D(9)
3F1DB(3)
3F1DS(2)

21/110

5칸 마루유형

2F(3)
2FB(2)
3F(2)
3FB(1)
3FBS(1)

1F1D(1)
2F1D(3)
2F1DS(1)
3F1D(4)

2F2D(7)
2F2DS(1)
3F2D(1)
3F2DB(1)
3F2DS(3)

2F(1)
3F(2)
4FB(1)

2F1D(5)
3F1D(4)
3F1DB(1)
3F1DS(2)

3F2D(4)
3F2DS(1)
3F2DBS(1)
4F2DS(1)
4F2DBS(1)

3F1D(2) 4F2DB(1) 28/58

6칸 마루유형 2F1D(1) 4F2D(1)
4F2DB(1) 2F1D(1)

3F2D(1)
4F2DS(1)
5F2DBS(1)

5F1DB(1) 8/8

계

유형수/
가옥수

10/48 7/17 7/15 8/61 11/46 8/11 3/7 5/17 1/1 61/225

F:전툇마루,D:대청(또는 마루방),B:후면 툇마루 또는 쪽마루,S:측면 툇마루 또는 쪽마루

예)3F(?)→ 3:전툇마루의 칸수,F:마루의 종류,(?):가옥수

표 6.전라남도 홑집 안채의 칸수별 마루형의 분류

333...222...111...333칸칸칸 홑홑홑집집집의의의 마마마루루루
조사된 3칸형 홑집의 가옥은 총 46채이고 마루유형은 전툇마루의 평면상 배치형태에
따라 중앙형과 편중형으로 분류되었다.중앙형은 전툇마루 1칸이 중앙에 배치된 M-1F
형이고,편중형에서는 전툇마루 1칸이 안채의 단부에 배치된 T-1F형과,전툇마루 2칸
이 안채의 단부에 배치된 T-2F형,전툇마루 2칸과 대청 1칸이 안채의 단부에 배치된
T-2F1D형의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되었고,각 유형은 전면 퇴칸에 대한 각 실의 확
장과 실과 마루의 접한 형태에 의해 마루의 개방성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가 나
타났다.



1).전면과 좌·우측면 개방형-각 실이 전퇴칸의 뒤로 물러 배치되어 전면 퇴칸에 전
툇마루가 놓인 형태로 마루는 외부에 전·좌·우 3면이 개방된 형태

2).전·측면 개방형-양단부에 배치된 실 중 하나의 실이 전퇴까지 확장 되어 전툇마
루의 측면과 접한 형태로 마루가 외부에 전면과 한쪽 측면이 개방된 형태

3).전면 개방형-양단부에 배치된 실이 전퇴까지 확장되어 마루의 양측면과 접한
형태로 외부에 전면만 개방된 형태

전·좌·우 개방형 전·측면 개방형 전면 개방형

사례 특징 사례 특징 사례 특징

마루가 외
부 로 부 터
전면과 좌·
우 단부가
개방된 형
태로 집채
에 달아 나
온 형태로
나타났다.

마루의 단
부가 부엌
과 결합하
여 외부로
부터 전면
과 한쪽 측
면이 개방
된 형태

마루의 양
단부가 실
과 결합하
여 외부로
부터 전면
이 개방된
형태

표 7.마루의 개방성에 의한 형태

1)중앙형 (M)
①M-1F형
M-1F형의 실의 구성은 부엌 1칸이 단부에 배치되어 있고 중앙에 방 1칸,단부에 방
1칸이 배치되며 중앙칸에 전툇마루 1칸이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 3칸형 홑집 46채 중
11채의 가옥에서 나타났다.각 가옥은 마루의 칸수와 배치형태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안채의 양단부에 배치된 실의 전면 퇴칸의 개방 여부에 의해 TypeA,B,C형으로 세
분화 되었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번호 안채 평면도 가옥명

중앙형
M-1F
(11)

TypeA(4)

방1
도장방부엌

FF

1 구례 양기례 가옥

2 신안 강만희 가옥

3 완도 김현천 가옥

4 보성 김광수 가옥

표 8.3칸형 홑집 M-1F형의 TypeA사례

TypeA의 실의 구성은 부엌,큰방,도장방75)(또는 마래)으로 나열되었고 중앙부의 전
퇴에 마루 1칸만 배치된 형태로 마루가 외부에 전면과 좌·우 측면의 3면이 개방되었다.
외부로부터 마루를 통한 출입은 큰방에서만 가능하고 나머지 실은 외부에서 직접 출입
하며,중앙형 11채 중 4채의 가옥에서 나타났다.특히 구례 양기례,신안 강만희,완도
김현천 가옥은 마루와 실의구성형태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보성 김광수 가옥은 부엌

75)김지민은 그의 ‘전남지방 민가의 안채 평면형 연구’라는 건축역사연구 논문(2005)에서 도장
방을 구례와 장흥 등 비교적 산간지역에서 나타나는 실이며,벼 도(稻)에서 나온 까끄라기
가 있는 곡식의 총칭을 일컫는 것으로 주로 곡식창고란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정리하며
서남해 도서지역과 인근 연안 내륙지역 등 전남의 여러곳에서는 ‘마래’,‘마리,’‘말래’등으로
호칭 된다고 정리하였다.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의 공간적 성격이 같은 북부 산간지
역의 도장방과 마래를 실의 구분에 있어서 같은 요소로 취급하였다.



칸이 전퇴까지 돌출되고 마루와 분리된 형태로 다른 가옥과 평면상 차이가 나타났다.
TypeB는 중앙형 11채 중 3채로 안채의 양단부에 배치된 부엌과 방 중 단부 한칸이
전퇴까지 확장되어 마루의 측면과 접한 형태이고,마루의 개방성에 있어서 외부에 전면
과 한쪽 측면이 개방된 2면 개방형이다.실례를 보면 고흥 김불,광양 이재선 가옥에서
는 부엌이 돌출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으나 화순 황건두가옥은 작은방이 돌출되어 마
루의 측면과 접한 평면 형태로 차이를 보였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번호 안채 평면도 가옥명

중앙형
M-1F
(11)

TypeB(3)

방1
방2

부엌

FF

1 고흥 김불 가옥

2 광양 이재선 가옥

3 화순 황건두 가옥

표 9.3칸형 홑집 M-1F형의 TypeB사례

또한 마루를 통해 안채의 출입을 살펴보면 고흥 김불 가옥과 화순 황건두 가옥에서는
마루의 측면과 접한 실이 벽으로 막혀 안방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었고,광양 이
재선 가옥은 부엌과 마루의 결합부가 문으로 연결되어 마루를 통한 출입이 가능한 형
태로 나타나 마루가 각실과의 연결에 있어 차이를 나타냈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번호 안채 평면도 가옥명

중앙형
M-1F
(11)

TypeC(4)

방1 방2부엌

FF

1 보성 방승원 가옥

2 보성 고인수 가옥

3 영광 김영길 가옥

4 영광 김철배 가옥

표 10.3칸형 홑집 M-1F형의 TypeC사례

TypeC는 부엌과 방 2가 전퇴까지 돌출되고 마루의 양측면과 결합하여 마루가 외부
에 전면부 1면이 개방된 형태로 중앙형 11채 중 4채가 해당된다.각 가옥에서 마루를
통한 안채내 출입을 살펴보면 보성 방승원 가옥과 보성 고인수 가옥은 마루가 방 2와
접한 부분에 문으로 연결되어 큰방과 작은방이 마루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고,영광 김
영길 가옥은 마루와 부엌이 접한 부분에 문이 연결되어 큰방과 부엌이 마루를 통해 출
입이 가능하며,영광 김철배 가옥은 마루의 양측면이 벽으로 막혀있는 형태로 마루를
통한 출입은 큰방에서만 이루어진다.



2).편중형(T)
①T-1F형
T-1F형의 실의 구성은 중앙칸에 부엌이 배치되고 양단부에 방이 배치된 형태로 마루
는 단부의 방1에 전툇마루 1칸이 위치하고 외부로부터 마루를 통한 안채의 출입은 큰
방에서만 가능하며 나머지 실은 외부에서 직접 출입하는 형태이다.이러한 마루형태는
3칸형 홑집 46채 중 2채의 가옥에서 나타났고 모든 가옥은 마루의 규모와 실과의 구성
이 유사하지만 마루가 각 실(室)과 결합하여 외부에 개방된 형태에 따라 1면 또는 2면
개방형으로 구분됐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번호 안채 평면도 가옥명

편중형 T-1F
(2)

TypeA

1 보성 이씨 가옥

TypeB

2 나주 최강섭 가옥

표 11.3칸형 홑집 T-1F형의 Type별 사례

TypeA는 전퇴 칸의 단부에 마루가 배치된 형태로 배치된 마루는 외부에 전면과 좌·
우 측면이 개방된 3면 개방형으로 마루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안채에 출입이 가능하고 부
엌과 작은방은 직접 출입하는 형태로 외부에서 마루에 접근성이 용이했다.
TypeB는 부엌이 전퇴까지 확장되고 마루의 측면이 부엌과 접하여 마루가 외부에
전면과 한쪽 측면이 개방되어 2면 개방형이다.



②T-2F형
T-2F형의 실의 구성은 부엌 1칸이 단부에 배치되어 있고 중앙에 방 1칸,단부에 방
1칸이 배치되며 큰방과 작은방의 2칸의 전퇴칸에 마루가 설치된 형으로 3칸형 홑집 46
채 중 30채의 가옥에서 나타났다.마루의 개방성은 전퇴칸에 부엌의 확장 여부에 따라
1면 개방형,2면 개방형으로 2가지 Type이며 각 Type은 전툇마루의 규모에 의해 다음
과 같이 TypeA,A-1,B,B-1이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번호 안채 평면도 가옥명

편중형 T-2F
(30)

TypeA(5)

방1 방2
부엌

FF FF

1 고흥 송순심 가옥

2 광양 김규섭 가옥

3 광양 이순옥 가옥

4 구례 신귀동 가옥

5 보성 김문섭 가옥

표 12.3칸형 홑집 T-2F형의 TypeA사례

TypeA는 전퇴칸에 큰방과 작은방의 마루가 배치되어 외부에 전면과 좌·우 측면이
개방된 형태로 T-2F형 30채의 가옥 중 5채이고,특히 보성 김문섭 가옥에서는 부엌에



모방76)이 전퇴까지 확장되어 측면이 외부로부터 닫힌 형태로 나타났다.
TypeA-1은 T-2F형 30채의 가옥 중 5채이고,실의 구성과 마루의 개방성이 Type
A형과 유사한 형태였으나 방 2의 전퇴에 설치된 함실아궁이와 단부에 배치된 고방,쪽
마루의 배치에 의한 3가지 요인으로 전툇마루의 규모가 작았다.함실아궁이의 설치로
인해 전툇마루의 규모가 작게 나타난 형태는 보성 임영금 가옥,광양 박상순 가옥,순
천 정기심 가옥에서 나타났고,단부에 고방이 배치되어 전툇마루의 규모가 작은 형태는
순천 이인식 가옥에서 나타났으며,쪽마루가 배치되어 전툇마루의 규모가 작은 형태는
순천 양규철 가옥에서 나타났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번호 안채 평면도 가옥명

편중형 T-2F
(30)

TypeA-1(5)

부엌 방1 방2

F F

1 보성 임영금 가옥

2 광양 박상순 가옥

3 순천 이인식 가옥

4 순천 정기심 가옥

5 순천 양규철 가옥

표 13.3칸형 홑집 T-2F형의 TypeA-1사례

76)모방(隅室)방의 한구석에 딸린 작은 부속실.-장기인,한국건축사전,p30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번호 안채 평면도 가옥명

편중형 T-2F

TypeB(17)

부엌
방1 방2

F F

1 고흥 김정자 가옥

2 광양 배두정 가옥

3 광양 손병갑 가옥

4 광양 안차덕 가옥

5 나주 박기조 가옥

6 순천 이한호 가옥

7 여수 황양수 가옥

8 함평 양동열 가옥

9 곡성 심귀식 가옥

표 14.3칸형 홑집 T-2F형의 TypeB사례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번호 안채 평면도 가옥명

편중형 T-2F

TypeB(17)

부엌
방1 방2

F F

10 곡성 오석권 가옥

11 광양 노귀남 가옥

12 광양 문진순 가옥

13 광양 오태경 가옥

14 광양 정소순 가옥

15 광양 정현준 가옥

16 구례 박한종 가옥

17 구례 최준호 가옥

표 15.3칸형 홑집 T-2F형의 TypeB사례



TypeB는 부엌이 전퇴까지 확장되고 마루의 측면과 결합하여 마루가 외부에 전면
과 한쪽 측면이 개방된 형태로 T-2F형 30채 중 18채이다.TypeB는 마루의 측면과
부엌의 접한면에 문이 설치된 형태와 설치되지 않은 형으로 나뉘었고 부엌문이 설치된
가옥은 곡성 심귀식,곡성 오석권,광양 노귀남,광양 문진순,광양 오태경,광양 정소
순,광양 정현준,구례 박한종,구례 최준호 가옥에서 나타났으며,부엌문이 설치 되지
않은 가옥은 고흥 김정자,광양 배두정,광양 손병갑,광양 안차덕,나주 박기조,순천
이한호,여수 황양수,함평 양동열,곡성 심귀식 가옥에서 나타났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번호 안채 평면도 가옥명

편중형 T-2F

TypeB-1(2)

부엌
방1 방2

F F

1 고흥 서연심 가옥

2 광양 서순엽가옥

표 16.3칸형 홑집 T-2F형의 TypeB-1사례

특히 나주 박기조 가옥은 전퇴의 마루 2칸이 들마루77)가 배치되어 이동이 가능한 마
루구조가 나타났고,함평 양동열 가옥에서는 방 2와 마루가 연결되어있지 않아 마루를
통한 안채의 출입은 큰방에서만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다.
TypeB-1는 T-2F형 30채의 가옥 중 2채에서 나타났고,실의 구성과 마루의 개방성
이 TypeB형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작은방의 전면에 설치된 함실아궁이 의한 요인으
로 전툇마루의 규모가 작게 나타났고,고흥 서연심 가옥은 부엌과 마루의 결합부에 문

77)들마루-1.마루의 일부를 들어올릴 수 있게 만든 마루,
2.툇간마루·툇마루 등의 한간 길이의 좁은 마루를 틀로 짜서 놓은 마루.필요할
때에 이동할 수 있음.

3.방문 바로 앞에 잇대어 들인 쪽마루.-장기인,한국건축사전,p113



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큰방과 부엌이 직접 연결되어 부엌에서의 마루 접근은 외부에
서만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광양 서순엽 가옥에서는 부엌과 마루의 결합부에 문이
설치되어 부엌에서 직접 마루로 접근이 가능한 형태이다.
③T-2F1D형
T-2F1D형의 실의 구성은 부엌 1칸,방 1칸,대청 1칸의 순으로 배치되었고,전툇마
루 2칸이 큰방과 대청의 전면에 배치된 형태로 3칸형 홑집 46채의 가옥 중 4채로 나타
났다.마루의 개방성에서 T-2F1D형은 전툇마루가 부엌과 접하여 외부에 개방된 형태
에 의해 1면 개방형인 TypeA와 2면 개방형인 TypeB로 나눠졌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번호 안채 평면도 가옥명

편중형 T-2F1D
(4)

TypeA(2) 1 완도 당리 1번 가옥

2 완도 강영진 가옥

TypeB(2) 3 여수 김도성 가옥

4 함평 정단예 가옥

표 17.3칸형 홑집 T-2F1D형의 Type별 사례

TypeA는 전툇마루 2칸이 외부에 전면,좌·우 측면이 개방된 형태로 T-2F1D형 4채
중 2채에서 나타났다.두 가옥은 실과 마루의 구성이 같으나 다음과 같이 동선체계에
서 차이가 나타났다.외부에서 안채의 출입을 살펴보면 완도 당리 1번 가옥은 마루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고,완도 강영진 가옥에서는 큰방의 측·후면에 문이
설치되고,대청의 후면에 문이 설치되어 전툇마루를 통한 출입과 후면 동선체계를 통
한 출입이 가능한 2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TypeB는 부엌이 전퇴까지 확장되어 마루의 측면과 접하여 마루가 외부에 전면과
한쪽 측면이 개방된 형태로 2채의 가옥에서 나타났다.두 가옥은 실과 마루의 구성이
유사하나 동선체계가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났다.여수 김도성 가옥은 외부에서 안채
를 출입할 경우 반드시 마루를 거쳐야하는 동선체계가 나타났고,함평 정단예 가옥에서
는 부엌과 마루의 결합부에 문이 설치되어 출입이 가능하고,대청이 전면으로는 전툇마
루,측면으로는 큰방,후면으로 외부로 직접 연결되는 동선체계가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3칸형 홑집의 마루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지역적으로 고흥,광양,나주,
순천,여수,함평,곡성,구례,완도,보성의 10개 지역에서 분포했다.

영광

장성
담양

곡성

광주

나주

함평

무안

목포

진도

해남

영암

장흥
강진

보성

고흥

여수

광양

구례

화순

순천

완도

신안군

T-2F1D

T-2F

T-1F

M-1F

전면

개방형

전·측면

개방형

전좌우

개방형
구분

T-2F1D

T-2F

T-1F

M-1F

전면

개방형

전·측면

개방형

전좌우

개방형
구분

그림 7.3칸형 홑집 마루 유형 지역분포도



마루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 중 전툇마루의 칸수는 1칸형이 13채,2칸형이 34채로
2칸형이 가장 많았고 안채 3칸 중 전툇마루 2칸이 대부분으로 주로 편중형의 마루형태
가 구성됬다.

3333칸형칸형칸형칸형 홑집홑집홑집홑집

중앙형

단부형

M-1F

A

B

C

신안 강만희 가옥

보성 고인수 가옥

구례 1

신안 1

완도 1

보성 1

보성 2

영광 2

광양 이재선 가옥

고흥 1

광양 1

화순 1

방1
도장방부엌

FF

방1
방2

부엌

FF

방1 방2부엌

FF

T-1F

T-2F

나주 최강섭 가옥

나주 1

보성 이씨 가옥

보성 1

A

B

2F1D

A

B

광양 안차덕 가옥

고흥 2 

광양 9

나주 1

순천 1

여수 1

함평 1

곡성 1

구례 2

광양 이순옥 가옥

고흥 1

광양 3

구례 1

보성 2

순천 3

방1 방2
부엌

FF FF

부 엌
방 1 방 2

F F

A

B

여수 김도성 가옥

여수 1

함평 1

완도 당리 1번 가옥

완도 2

그림 8.3칸형 홑집 분류 체계표



칸수별 가옥수

 전툇마루

2칸형

34채

72%

전툇마루

1칸형

13채

28%

구분 유형 개체수

1F
M-1F 11

T-1F 2

2F
T-2F 30

T-2F1D 4
0

5

10

15

20

25

30

35

M-1F T-1F T-2F T-2F1D

표 18.3칸형 홑집 마루 유형별 개체수

마루의 개방성을 살펴보면 전툇마루 1칸에서 전면 개방형 4채,전면과 측면 개방형
4채,전면과 양측면 개방형 5채로 나타났고 전툇마루 2칸에서 전면과 측면 개방형은
21채,전면과 양측면 개방형 12채로 나타났다.이를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전면 개방형
은 주로 해안 지역에서 많았고 전·측면 개방형은 주로 해안 내륙지역에서 나타났으며,
전면과 양 측면 개방형은 해안과 도서지역에서 많았다.

구분

전면
개방형

전·측면
개방형

전면과 양측면
개방형

합 특징
빈도 지역 빈도 지역 빈도 지역

1F 4채 보성(2)
영광(2) 4채

고흥(1)
광양(1)
화순(1)
나주(1)

5채
구례(1)
신안(1)
완도(1)
보성(2)

13채

전면 개방형은 보성과 영
광의 2개지역에서 나타났
고 전·측면 개방형은 주로
내륙과 해안지역에서 나타
났으며 전면과 양측면 개
방형은 주로 해안과 도서
지역에서 대부분 나타나났
다.2F 21채

여수(2)
함평(2)
고흥(2)
광양(9)
곡성(2)
구례(2)
나주(1)
순천(1)

12채

완도(2)
보성(2)
광양(3)
순천(3)
고흥(1)
구례(1)

33채

표 19.마루의 개방성에 따른 지역 분포



구분 전·좌·우
개방형

전·측면
개방형 전면 개방형

1F 6 3 4

2F 10 19

2F1D 2 2

전·좌·우

개방형

2
전·좌·우

개방형

10

전·좌·우

개방형

6

전·측면

개방형

2
전·측면

 개방형

20전·측면

개방형

3

전면

개방형

4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F 2F 2F1D

표 20.유형별 개방성에 의한 빈도

전툇마루가 각 실과 접하는 형태는 28채의 가옥에서 나타났으며 실과의 연결 구성에
따라 마루의 측면이 닫힌 형,측면이 방과 연결된 형,측면이 부엌과 연결된 형의 3가
지 형태로 구분됐다.측면이 닫힌 형은 1F형이 2채,2F형이 10채로 나타났고 분포된
지역으로는 1F형은 영광,고흥,나주의 3개 지역에서 분포했고,2F형은 고흥,광양,나
주,순천,여수,함평 6개 지역으로 전라남도의 남부 해안지역에서 주로 분포했다.

구
분

측면이 닫힌 형 측면이 방과
연결된 형

측면이 부엌과
연결된 형

1F 2F 1F 2F 1F 2F
사례 유형 사례 유형 사례유형

전
면
개
방
형 영광 김철배 가옥 보성 고인수 가옥 영광 김영길 가옥

영광 1 보성 2 영광 1

전
측
면
개
방
형

고흥 김불 가옥 고흥 김정자 가옥 화순 황건두 가옥 광양 이재선 가옥 광양 오태경 가옥

고흥 2
나주 1

고흥 2
광양 3
나주 1
순천 1
여수 2
함평 1

화순 1 광양 1
광양 6
곡성 2
구례 2
함평 1

표 21.지역별 전툇마루와 실의 구성



측면이 방과 연결된 형은 보성과 화순의 중부 내륙·해안지역에서 나타났고,측면이
부엌과 연결된 형은 광양,곡성,구례,함평 지역에서 나타나 주로 내륙지역에서는 산
간에 가까운 지역에서 나타났고 해안지역에서는 내륙에 가까운 지역에서 분포했다.

구분 폐쇄형 방 1과 연결형 방 1과 외부에 연결형

전측면
개방형

여수 김도성 가옥 완도 당리 1번 가옥 완도 강영진 가옥

여수 1 완도 1 완도 1
함평 1

표 22.지역별 대청과 실의 구성

대청이 나타난 가옥은 총 4채로 여수,완도,함평의 해안·도서지역에서 분포했고 폐
쇄형과 내·외부 연결형에 따라 구분 됬다.폐쇄형은 여수에서 나타났고 방 1과 연결되
거나 외부에 연결된 형은 완도,함평에서 나타났다.

333...222...222...444칸칸칸형형형 홑홑홑집집집의의의 마마마루루루구구구성성성 유유유형형형
조사된 4칸형 홑집의 가옥수는 총 113채로 나타났고 마루유형은 전툇마루의 평면상
구성형태에 따라 중앙형,편중형,분리형으로 분류되었고 3가지의 유형은 대청이 없는
유형과 대청이 있는 유형으로 나눠졌다.
중앙형에서 나타난 유형은 총 6가지 유형으로 대청이 없는 형은 전툇마루 1칸이 배
치된 M-1F형,전툇마루 2칸이 배치된 M-2F형,전툇마루 2칸과 후면마루78)가 배치된
M-2FB형,전툇마루 2칸과 측면마루79)가 배치된 M-2FS형으로 4가지 유형이 나타났
고,대청이 배치된 유형은 전툇마루 2칸과 대청 1칸이 배치된 M-2F1D형,전툇마루 2
칸과 대청1칸,측면마루가 배치된 M-2F1DS형으로 2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78)본 장에서는 평면형태상 안채의 마루구성형태를 유형화 시키기 위해 후면에 배치된 툇마루
와 쪽마루를 통틀어 ‘후면마루’로 정의 하였다.

79)좌·우측면에 배치된 툇마루와 쪽마루를 통틀어 ‘측면마루’로 정의 하였다.



편중형에서 나타난 유형은 총 11가지 유형으로 대청이 없는 형은 전툇마루 2칸이 배
치된 T-2F형,전툇마루 3칸이 배치된 T-3F형,전툇마루 3칸과 측면마루가 배치된
T-3FS형으로 3가지 유형이고,대청이 배치된 유형은 전툇마루 2칸과 대청 1칸이 배치
된 T-2F1D형,전툇마루 2칸과 대청 1칸,측면 마루가 배치된 T-2F1DS형,전툇마루 3
칸과 대청 1칸이 배치된 T-3F1D형,전툇마루 3칸과 대청 1칸,측면 마루가 배치된
T-3F1DS형,전툇마루 3칸과 대청 1칸,후면 마루가 배치된 T-3F1DB형,전툇마루 3칸
과 대청 1칸 측·후면 마루가 배치된 T-3F1DBS형,전툇마루 4칸과 대청 1칸이 배치된
T-4F1D형,전툇마루 4칸과 대청 1칸,측면마루가 배치된 T-4F1DS형으로 8가지 유형
으로 나타났다.
분리형에서 나타난 유형은 총 6가지 유형으로 대청이 없는 형은 전툇마루 2칸이 배
치된 S-2F형,전툇마루 3칸이 배치된 S-3F형,전툇마루 3칸과 후면 마루가 배치된
S-3FB형으로 3가지 유형이 나타났고,대청이 배치된 유형은 전툇마루 3칸과 대청 1칸
이 배치된 S-3F1D형,전툇마루 3칸과 대청 1칸,후면마루가 배치된 S-3F1DB형,전툇
마루 3칸과 대청 1칸,측면마루가 배치된 S-3F1DS형으로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전
툇마루와 대청을 중심으로 분류한 4칸 홑집의 마루 유형은 마루의 형태와 안채에 배치
된 위치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유형별 마루와 실의 구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다
음과 같이 나타났다.
1).중앙형
①M-1F형
M-1F형은 전툇마루 1칸이 중앙칸에 배치 된 형태로 4칸형 홑집 113채의 가옥 중 7
채에서 나타났고,마루의 개방성과 실의 구성에 의해 6가지 Type으로 분류되었다.
TypeA는 실의 구성이 부엌에 앞에 모방 1칸이 배치되고 방 1칸,봉당80)1칸 순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전툇마루가 중앙의 방에 배치된 형태이다.전툇마루는 전면과 좌·
우 측면이 개방돼 3면이 개방적 형태로 나타났으며 신안에서 2채가 나타났다.
TypeB는 실의 구성은 부엌 앞에 모방이 배치하고,방 1칸,봉당 1칸으로 TypeA

80)봉당(封堂)-헛간 ·퇴간(退間)등에 마루나 온돌을 놓지 아니하고 바닥흙 그대로 다지거나,
강회 백토 반죽 다짐으로 한 바닥.토방(土房),장기인,한국건축사전,p29.



와 비슷하게 나타났고,마루와 실의 구성을 살펴보면 부엌이 전퇴까지 확장하여 마루
의 측면과 결합한 형태로 외부에 전면과 측면이 개방되었으며,마루의 측면과 부엌의
접한면에 벽으로 막혀있어 마루는 큰방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나타났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번호 안채 평면도 가옥명

중앙형 M-1F
(7)

TypeA(2) 1 신안 이처제 가옥

2 신안 오금순 가옥

TypeB(4)

3 영광 조병엽 가옥

4 진도 이마심 가옥

5 신안 박도영 가옥

6 영광 조병업 가옥

TypeF(1)

7 영광 박선례 가옥

표 23.4칸형 홑집 M-1F형의 Type별 사례



TypeC의 실의 구성은 방 1칸,부엌 1칸,방 1칸,봉당 1칸 순으로 나열되었고 작은
방과 부엌이 전퇴까지 확장한 형태로 나타났다.마루는 큰방의 전퇴에 1칸으로 배치되
었고, 마루의 측면이 부엌과 접하여 마루의 전면과 측면이 외부에 개방된 2면 개방형
으로 나타났다.마루를 통한 동선체계는 전툇마루와 부엌의 접한면에 문이 설치되어
부엌에서 마루를 통한 안채의 출입이 가능했다.
TypeD의 실의 구성은 부엌 앞에 모방 1칸이 배치되고 봉당 1칸,방 1칸 순으로 배
치됬다.부엌은 전퇴까지 확장하였고 전툇마루는 중앙칸의 봉당 1칸에 위치하였으며
마루의 측면과 부엌이 접하여 외부에 전면과 한쪽 측면이 개방된 2면 개방형으로 나타
났다.부엌과 마루 측면이 접한면은 벽으로 막혀져 마루는 봉당의 독립적 공간형태로
나타났다.
TypeF의 실의 구성은 모방이 부엌 앞에 위치하고 봉당 1칸,방 1칸의 순으로 나열
되었고 모방,부엌,방이 전퇴까지 확장하였으며 중앙칸의 전퇴에 마루가 배치된 형태
로 나타났다.마루의 개방성을 살펴보면 전툇마루의 양측면에 부엌과 방이 접하여 전
면이 개방된 1면 개방형으로 나타났고 마루와 접한 면이 벽으로 막혀있어 마루를 통한
출입은 봉당으로 나타났다.

②M-2F
M-2F형은 전툇마루 2칸이 서로 연결되어 중앙칸 배치된 형태로 115채의 가옥 중
17채로 나타났고,중앙칸에 배치된 실은 전툇마루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했으며 실의
구성과 마루의 개방성에 의한 7가지 Type으로 분류됬다.
TypeA의 실의 구성은 부엌 1칸,큰방,작은방1,방2의 실이 각 1칸으로 구성된 형
태이고,전퇴칸에 방 1과 방 2의 전면에 마루가 배치된 형태로 전면과 좌우 측면이 외
부에 개방된 2면 개방형으로 17채의 가옥 중 2채에서 나타났다.특히 보성 김일묘 가
옥은 전툇마루 2칸이 이동이 가능한 들마루 구조로 나타났다.
TypeA-1는 TypeA와 실의 구성,개방적인 마루 형태가 비슷하였고,방 3의 문앞
에 설치된 실툇마루81)가 중앙칸에 배치된 전툇마루 2칸과 연결되어 방 1,방 2,방 3이



마루를 통하여 이동이 가능한 형태이고,2채의 가옥에서 나타났다.
TypeB는 실의 구성이 부엌 1칸,방 1,도장방 1,방 3이 실이 각 1칸으로 구성된
형태이고,부엌이 전퇴까지 확장하였으며 전툇마루의 측면이 부엌과 접하여 전면과 한
쪽 측면이 외부에 개방된 2면 개방형으로 4채의 가옥에서 나타났다.각 가옥은 전툇마
루는 중앙칸(방 1,도장방)에 위치하고 마루의 한쪽 측면이 부엌과 접한 형태로 접한
부분에 연결 유무에 따라 2가지 형태로 구분되었다.먼저 부엌과 마루가 연결된 가옥
은 담양 배설 가옥과 담양 오동술 가옥으로 나타났고,연결이 되지 않은 가옥은 구례
박희순 가옥과 담양 신동묵 가옥으로 나타났다.
TypeB-1은 TypeB와 유사한 구성이 나타났고 방 3의 문앞에 설치된 실툇마루가
전툇마루와 연결되었으며 마루와 부엌의 접한면이 연결되어 안채내에서 마루를 통해
각실의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다.
TypeB-2는 실의 구성이 부엌,방 1,방 2,방 3의 실이 각 1칸의 규모로 구성되어
TypeB와 B-1과는 다르게 나타났고 반개방적인 마루가 방 1과 방 2의 전면에 배치된
형태로 2채의 가옥에서 나타났다.마루와 실과의 구성을 살펴보면 광양 황경연 가옥은
부엌과 마루의 결합부에 문이 설치되어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고,방 3의 전면
에 아궁이가 1칸으로 설치되었으며 개구부가 측면으로 설치되어 측면 출입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고,순천 김대자 가옥은 부엌과 마루의 결합부는 통하지 않았으며,방 3
의 전면에 실툇마루가 설치되었고 측면에 개구부가 설치되어 전면과 측면의 출입이 가
능한 형태로 나타났다.

81)실툇마루-아주 좁게 놓은 툇마루.-장기인 한국건축사전 p113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번호 안채 평면도 가옥명

중앙형 M-2F
(17)

TypeA(2) 1 보성 염복동 가옥

2 보성 김일묘 가옥

TypeA-1(2) 3 보성 이상래 가옥

4 보성 염복열 가옥

TypeB(4)

5 구례 박희순 가옥

6 담양 신동묵 가옥

7 담양 배설 가옥

8 담양 오동술 가옥

TypeB-1(1)

9 담양 이임종 가옥

TypeB-2(2) 10 광양 황경연 가옥

11 순천 김대자 가옥

표 24.4칸형 홑집 M-2F형의 Type별 사례



TypeC의 실의 구성은 부엌,방 1,방 2,방 3의 실이 각 1칸으로 구성되었고,부엌
과 방 3이 전퇴까지 확장되어 마루의 양측면에 접한 형태로 5채의 가옥에서 나타났으
며,마루는 전면만이 외부에 개방되어 1면 개방형으로 나타났다.각 가옥에서 마루가
실과의 연결 관계를 살펴보면 광양 서순월 가옥은 마루의 측면에 접한 부엌과 방 3에
문이 설치되어 마루에서 각실로 출입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고,광양 정정철 가옥은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번호 안채 평면도 가옥명

중앙형 M-2F
(17)

TypeC

12 광양 서순월 가옥

13 광양 정정철 가옥

14 광양 이강진 가옥

15 광양 최규명 가옥

16 순천 주두열 가옥

TypeC-1

17 구례 점복순 가옥

표 25.4칸형 홑집 M-2F형의 Type별 사례



부엌과 마루의 접한면에 문이 설치되어 출입이 가능하게 나타났으며,광양 이강진 가
옥과 광양 최규명 가옥,순천 주두열 가옥은 방 3과의 접한면이 연결되어 출입이 가능
한 형태로 나타났다.
TypeC-1의 실의 구성은 부엌,방 1,도장방,방 2의 실이 각 1칸으로 나열되었고,
마루와 실의 접한면은 TypeC와 같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큰방과 도장방,작은
방이 마루와 연결 되있어 각 방은 전툇마루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번호 안채 평면도 가옥명

중앙형

M-2FS
(1) 1 보성 선종숙 가옥

M-2FB
(3)

TypeA

2 화순 김영래 가옥

TypeB

3 담양 설준경 가옥

TypeC

4 곡성 진금문 가옥

표 26.4칸형 홑집 M-2F형의 측·후면마루추가 Type별 사례

③M-2FS
M-2FS형은 전툇마루 2칸이 중앙에 배치되고 방 3의 측퇴칸에 마루가 배치된 형태
로 1채의 가옥에서 나타났다.마루와 실의 구성을 살펴보면 양단부에 위치한 부엌과
방 3이 전퇴까지 확장되어 전툇마루의 양 측면에 접하였고 전면이 외부에 개방된 1면



개방형으로 나타났으며 측면 툇마루는 방 3에 연결되어 외부에 전면과 좌·우 측면이
개방된 형태로 나타났다.

④M-2FB
M-2FB형은 전툇마루 2칸이 중앙에 배치되고 안채의 후면에 툇마루나 쪽마루가 배
치된 형태로 3채의 가옥에서 나타났고 부엌칸이 전퇴칸에 확장됨으로 전툇마루 2칸은
모두 마루의 측면과 부엌이 접하게 되고 전면과 한쪽 측면이 개방된 2면 개방형으로
나타났고 실의 구성과 마루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Type으로 나타났다.
TypeA의 실의 구성은 부엌,방 1,방 2,방 3이 각 1칸으로 구성되었고 전툇마루는
돌출된 방 3과 결합하여 전면과 한쪽측면이 개방된 2면 개방형으로 나타났으며,후면
마루는 방 2의 후면에 배치되고 마루의 측면이 방 1과 결합하여 후면과 한쪽 측면이
개방된 2면 개방형으로 나타났다.마루를 통한 안채의 출입을 살펴보면 전툇마루는 방
3과의 접한면이 연결되어 전툇마루를 통한 각실의 출입이 가능하고 후면 마루는 방 2
의 후면과 출입만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다.특히 방 2는 전후에 마루가 설치되 양방향
출입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다.
TypeB의 실의 구성은 부엌,방1,도장방 방 2가 각 1칸으로 구성되었고 전툇마루는
전퇴까지 돌출된 부엌과 측면이 2면 개방형으로 나타났으며,후면 마루는 방 1의 후면
에 배치되고 후면과 양측면이 개방된 3면 개방형으로 나타났다.마루를 통한 안채의
출입을 살펴보면 전툇마루는 부엌과 접한면이 연결되어 방 1,도장방,부엌의 출입이
가능하고,후면 마루는 방 1의 후면부에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전후 양방향 출입이 가
능한 형태로 나타났다.
TypeC의 실의 구성은 TypeA와 비슷한 구성으로 나타났고 전툇마루의 측면이 부
엌과 접하였으며 후면마루는 방 1의 후면에 배치되고 3면 개방형으로 나타났다.특히
중앙부에 배치된 전툇마루 2칸은 방 3의 문앞에 배치된 실툇마루와 연결하여 마루를
통한 각 실의 이동이 가능했으며 후면마루는 방1의 후면부에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전
후 양방향 출입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다.



⑤M-2F1D
M-2F1D형의 실의 구성은 부엌,방 1,대청,방 2로 구성되며 중앙칸에 전툇마루 2칸
과 대청 1칸이 배치된 유형으로 113채의 가옥 중 6채에서 나타났고,각실이 전퇴칸의
확장 여부에 의해 마루가 각 실과의 구성과 개방성을 기준으로 A,B,C형의 3가지
Type이 나타났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번호 안채 평면도 가옥명

중앙형 2F1D(6)

TypeA(4)

1 화순 고태성 가옥

2 보성 윤상철 가옥

3 나주 정월용 가옥

4 화순 김희권 가옥

TypeB(1)

5 여수 조소아 가옥

TypeC(1)

6 여수 박종표 가옥

표 27.4칸형 홑집 M-2F1D형의 Type별 사례



TypeA의 실의 구성은 부엌,방 1,대청,방 2로 나열되었고 부엌과 방 2가 전퇴칸
의 뒤에 배치되어 중앙부의 전퇴마루 2칸이 외부에 전면과 좌·우 측면의 3면이 개방되
었다.외부로부터 마루를 통한 출입은 방 1과 대청에서만 가능하고 나머지실은 외부에
서 직접 출입하며,중앙형 6채 중 4채의 가옥에서 나타났다.특히 나주 정월용 가옥에
서는 안채내 에서 대청과 방 1이 연결되어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다.
TypeB의 실의 구성은 부엌,방 1,대청,방 2로 나열되었고 단부에 배치된 부엌이
전퇴까지 확장 배치되었다.중앙부의 전퇴에 마루 2칸이 배치되고 방 2의 문앞에 실툇
마루가 배치되어 연결된 형태로 전툇마루를 통해 각실의 이동이 가능하게 나타났으며
부엌칸이 전퇴까지 확장됨에 의해 마루의 측면과 접하여 마루의 개방성은 외부에 전면
과 한쪽 측면이 개방된 2면 개방형으로 나타났다.마루와 부엌의 접한면은 벽으로 막
힌 형태로 나타났고 대청은 방 1과 연결되어 안채내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다.
TypeC의 실의 구성은 부엌,방 1,대청,방 2로 나열되었고 안채의 양단부에 배치
된 부엌과 방 2가 전퇴까지 확장 배치되었다.전툇마루의 개방성은 부엌과 방 2가 확
장 배치됨에 따라 전툇마루의 양 측면과 접하여 전면이 개방된 1면 개방형으로 나타났
고,마루와 양측면의 접하는 부분은 벽으로 막힌 형태로 마루를 통한 안채의 출입은
중앙 전툇마루를 통해서만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다.

⑥M-2F1DS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안채 평면도 가옥명

중앙형 2F1DS(1) 보성 송경석 가옥

표 28.4칸형 홑집 M-2F1DS사례

M-2F1DS형은 전툇마루 2칸과 대청 1칸,측툇마루 1칸이 배치된 유형으로 실의 구
성은 부엌,방 1,대청,방 2로 구성되었으며 부엌은 전퇴까지 확장되어 전툇마루의 측
면과 접한형태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마루의 개방성은 외부에 전면과 한쪽 측면이 개



방된 2면 개방형으로 나타났다.방 2의 문앞에는 실툇마루가 배치되어 전툇마루 2칸과
연결된 형태로 각실의 이동은 전툇마루를 통해 가능하였으며 측툇마루는 방 2의 측면
에 배치되어 마루를 통한 안채의 측면 진입이 가능했다.

이상과 같이 4칸형 홑집의 마루 중앙 배치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지역적으로 광양,
순천,구례,보성,여수,영광,진도,신안,담양,화순,곡성,나주의 12개 지역에서 분포
했고 마루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 중 전툇마루의 칸수는 1칸형이 7채,2칸형이 28
채로 2칸형이 주류를 이뤘다.

영광

장성
담양

곡성

광주

나주

함평

무안

목포

진도

해남

영암

장흥
강진

보성

고흥

여수

광양

구례

화순

순천

완도

신안군

영광

장성
담양

곡성

광주

나주

함평

무안

목포

진도

해남

영암

장흥
강진

보성

고흥

여수

광양

구례

화순

순천

완도

신안군

2F1DS

2F1D

2FS

2FB

2F

1F

전·좌·우

개방형

전·측면

개방형

전면

개방형
구분

2F1DS

2F1D

2FS

2FB

2F

1F

전·좌·우

개방형

전·측면

개방형

전면

개방형
구분

그림 9.4칸형 홑집 중앙형 지역 분포도

안채의 외부에 배치된 툇마루의 형태는 마루가 각 실과의 배치에 의해 전면 개방형,
전·측면 개방형,전면과 양측면 개방형으로 분류 됬다.



구분 전면
개방형 지역 전·측면

개방형 지역
전면과양
측면
개방형

지역 합 특징

1F 1채 영광 4채
영광(2)
진도(1)
신안(1)

2채 신안(2) 7채
영광,진도,신안의 3개지
역에서 나타남.마루의 개
방성은 주로 2면 개방형이
나 3면 개방형이 대부분임

2F 10채

광양(4)
순천(1)
구례(3)
보성(1)
여수(1)

11채

구례(1)
담양(5)
광양(1)
순천(1)
화순(1)
곡성(1)
여수(1)

9채
보성(6)
화순(2)
나주(1)

30채

광양 순천,구례,보성,여
수,화순,곡성,나주지역
에서 나타남.
전면개방형-광양
2면개방형-담양
3면개방형-보성

표 29.마루의 개방성에 따른 지역 분포

4444칸칸칸칸

중앙형중앙형중앙형중앙형

M-1F

신안오금순가옥

영광박선례가옥

신안 2

영광 1

영광조병업가옥

영광 2

진도 1

신안 1

보성염복동가옥

보성 4

담양배설가옥

구례 1 

담양 4

광양 1

순천 1

광양최규명가옥

광양 4

구례 1

순천 1

나주정월용가옥

여수조소아가옥

여수박종표가옥

화순 2

보성 1

나주 1

여수 1

여수 1

2F1D

M-2F

보성송경석가옥

보성 1

곡성진금문가옥

곡성 1

화순김영래가옥

화순 1

보성선종숙가옥

보성 1

A

B

C

A

A

B

B

C

C

2FB

2FS

2F1DS

그림 10.4칸형 홑집 중앙형 분류 체계표



이를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마루가 전면과 양측면의 3면이 개방된 유형은 신안,보성,
화순,나주 지역에서 나타났고 1F형과 2F형으로 구분하면 1F형은 신안에서만 2채가
나타나 서해 도서지역에서 출현하는 형태로 보였고,2F형은 보성,화순,나주에서 9채
가 나타나 주로 중부 내륙지역에서 나타났다.
마루가 양측면의 실에 접해 전면만 외부에 개방된 유형은 1F형이 영광에서 1채로 나
타났고 2F형이 광양,순천,구례,보성,여수에서 8채로 나타나 주로 광양과 순천을 중
심으로 동부 해안지역과 내륙 지역에서 분포됨을 볼 수 있었고 마루와 실의 구성을 보
면 마루의 양측면에 부엌과 방 2에 접한 형태로 광양,순천,보성에서는 마루의 한쪽
측면이 방 2와 연결된 형태를 보이고,구례 지역에서는 부엌과 방 2모두 연결된 구성
이 나타났다.

구분 전·좌·우
개방형

전·측면
개방형 전면 개방형

1F 2 4 1
2F 4 7 6
2FS 1
2FB 3
2F1D 4 1 1

전·좌·우

 개방형

4

전·좌·우

개방형

4

전·좌·우

 개방형

2

전·측면

개방형

3
전·측면

개방형

7

전·측면

 개방형

4

전·측면

개방형

1

전면

개방형

1

전면

개방형

1

전면

개방형

6

전면

개방형

1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F 2F 2FS 2FB 2F1D

표 30.유형별 개방성에 의한 빈도

마루의 전·측면 개방형은 마루의 한쪽 측면이 부엌이나 방에 접한 형으로 측면이 벽
에 의해 닫힌형,측면이 부엌과 접해 연결된형,측면이 방 2와 접해 연결된 형으로 구
분할 수 있다.측면이 닫힌 형은 1F형에서 영광과 신안의 서부 도서·해안 지역에서 출
현했고 2F형은 구례,담양,순천,여수의 동부 해안·내륙 지역에서 출현했다.특히 측면
이 방에 연결된 형은 화순지역에서 1채로 나타났다.



구
분

측면이 닫힌 형 측면이 부엌과
연결된 형

측면이 방과
연결된 형

양 측면이 부엌과
방에 연결된 형

1F 2F 1F 2F 2F 2F
사례 유형 사례유형 사례유형 사례유형

전
면
개
방
형

영광 박선례 가옥 여수 조소아 가옥 광양 이강진 가옥 광양 서순월 가옥

영광 1 여수 1
광양 3
순천 1
구례 1
보성 1

광양 1
구례 2

전
측
면
개
방
형

영광 조병업 가옥 구례 박희순 가옥 진도 이마심 가옥 담양 배설 가옥 화순 김영래 가옥

영광 1
신안 1

구례 1
담양 1
순천 1
여수 1

진도 1
담양 4
광양 2
곡성 1

화순 1

표 31.지역별 전툇마루와 실의 구성

구분 폐쇄형 방 1과 연결형 외부와 연결형

전면
개방형

여수 박종표 가옥
여수 1

전측면
개방형

여수 조소아 가옥
여수 1

전면과
양측면
개방형 화순 고태성 가옥 나주 정월용 가옥 보성 송경석 가옥

화순 2
보성 1 나주 1 보성 1

표 32.지역별 대청과 실의 구성



중앙형에서 대청이 배치된 유형은 7채로 여수,화순,나주,보성 4개의 지역에서 나
타났고 대청의 동선 구조를 살펴보면,전면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폐쇄형은 여수,화순,
보성에서 4채,방 1과 내부에서 이동이 가능한 유형은 여수,나주에서 2채,외부와 연
결되 전·후 출입이 가능한 유형은 보성에서 1채로 나타나 지역적 특성은 보이지 않고
주로 4칸홑집의 중앙형은 대청이 수장공간으로 사용된 유형으로 나타났다.

2).편중형
①T-2F형
T-2F형은 전툇마루 2칸이 중앙에 1칸,단부에 1칸의 전면에 위치하여 연결된 형으
로 113채의 가옥 중 13채에서 나타났다.각 가옥은 실과 마루의 구성에 의해 마루가
가옥에서 달아내어진 외부 개방형과,가옥안에 포함된 내부 결합형의 2가지 형태로 다
음과 같이 나타났다.
TypeA의 실의 구성은 방 2,부엌,방 1,봉당 1칸의 각 실이 전퇴칸의 뒤로 물러
배치되고 마루는 방 1과,봉당의 전면에 위치하였다. 외부에 전면과 좌·우 측면이 개
방된 3면 개방형이 T-2F형 13채중 8채에서 나타났고 주로 부엌 앞에 모방이 배치된
형태로 나타났다.특히 순천 조동근 가옥의 실의 구성은 봉당,방 1,부엌,방 2의 형식
으로 각 1칸의 실이 배치된 형태로 나타났고 영광 문제관 가옥에서는 다른 가옥에서
봉당으로 사용된 실에 방이 배치된 형태로 다른 가옥과 차이가 나타났다.
TypeB의 실의 구성은 방,부엌,방,방 또는 광의 형식으로 구성되었고 부엌이 전
퇴까지 확장되어 전툇마루의 측면과 접한 형태로 T-2F형 13채중 5채에서 나타났다.
마루의 개방성을 살펴보면 확장된 부엌이 마루의 측면과 접하여 마루는 전면과 한쪽
측면이 개방된 2면 개방형으로 나타났고 5채 모두 마루와 부엌의 접한면에는 벽으로
막혀있었다.TypeB의 안채 평면 형태는 2가지로 나타났는데 각 실이 1칸으로 배치된
형은 여수 장음전 가옥,완도 장두찬 가옥,나주 나선순 가옥에서 나타났고 부엌앞에
모방이 배치된 형태는 영광 김종택 가옥,나주 박야우 가옥에서 나타났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번호 안채 평면도 가옥명

편중형 T-2F
(13)

TypeA(8)

1 순천 조동근 가옥

2 신안 김남홍 가옥

3 신안 안희빈 가옥

4 신안 이명석 가옥

5 영광 문제관 가옥

6 완도 득암리 빈집

7 함평 심응섭 가옥

8 함평 양재홍 가옥

표 33.4칸형 홑집 T-2F형의 Type별 사례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번호 안채 평면도 가옥명

편중형 T-2F
(13)

TypeB(5)

9 여수 장음전 가옥

10 완도 장두찬 가옥

11 나주 나선순 가옥

12 영광 김종택 가옥

13 나주 박야우 가옥

표 34.4칸형 홑집 T-2F형의 Type별 사례

②T-2F1D
T-2F1D형은 전툇마루 2칸과 대청 1칸이 단부에 배치된 유형으로 113채의 가옥 중
17채의 가옥에서 나타났고,실의 구성은 부엌 단부에 모방이 배치되고,방 1이 1칸,대
청 1칸으로 각 가옥에서 유사한 실의 구성이 나타났다.마루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툇



마루가 배치된 실은 단부칸인 대청 1칸과 중앙칸인 방 1의 전면에 배치되었고,대청
은 안채의 단부에 배치되었으며,마루가 실과의 구성된 형태 의해 A,B형의 2가지
Type으로 나눠졌다.
TypeA의 각 실과 마루 구성을 살펴보면 부엌,큰방,대청이 전퇴칸에 뒤로 물러 배
치되고 전툇마루가 집채에 달아내어진 개방적인 형태로 17채의 가옥 중 15채에서 나타
났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번호 안채 평면도 가옥명

편중형 T-2F1D
(17)

TypeA

13 진도 조연섭 가옥

14 함평 김상부 가옥

15 함평 최원식 가옥

TypeB 16 진도 박승선 가옥

17 진도 김형수 가옥

표 35.4칸형 홑집 T-2F1D형의 Type별 사례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번호 안채 평면도 가옥명

편중형 T-2F1D
(17)

TypeA

1 순천 강왈준 가옥

2 신안 김명안 가옥

3 신안 김춘안 가옥

4 신안 박종국 가옥

5 신안 이부근 가옥

6 신안 이선여 가옥

7 신안 이용성 가옥

8 신안 최길조 가옥

9 완도 김덕귀 가옥

10 완도 김완심 가옥

11 완도 정의금 가옥



마루 형태상 대부분 가옥들이 전면과 좌·우 측면의 3면이 개방된 전툇마루가 배치되
었으나 신안 이선여 가옥,신안 최길조 가옥,완도 정의금 가옥에서는 전툇마루의단부
에 고방이 설치되어 마루의 전면과 부엌쪽 면의 2방향이 개방된 형태로 나타났다.
TypeB의 각 실과 마루 구성을 살펴보면 부엌이 전퇴까지 확장되었고 전툇마루가 부
엌과 접하여 집채에 포함된 구성으로 17채의 가옥 중 2채에서 나타났으며 2채의 가옥
은 모두 부엌과 접한면에 문이 설치되어 마루를 통하여 부엌의 출입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다.특히 진도 박승선 가옥은 모방의 측면에 쪽마루가 배치되어 모방에서 마루
를 통한 출입이 가능한 마루 배치를 보였다.

③T-2F1DS
T-2F1DS형은 T-2F1D형의 TypeA에 측면 툇마루가 추가된 구성으로 1채의 가옥에
서 나타났고,전면마루와 측면마루의 연결부분에는 실툇마루가 배치된 형태로 나타났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안채 평면도 가옥명

편중형
T-2F1DS
(1) 신안 황현식 가옥

표 36.4칸형 홑집 T-2F1D형 측면 추가 배치 유형 사례

④T-3F형
T-3F형은 전툇마루 3칸이 중앙칸의 전면에 2칸 단부칸의 전면에 1칸으로 서로 연결
되어 배치된 형이고,실의 구성은 부엌,방 1,방 2,방 3이 나열하여 배치됬으며 부엌
칸의 확장 여부에 의해 전툇마루의 외부 개방형과 내부 결합형인 두 가지 Type으로
나타났다.

12 완도 진산리 신씨
가옥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번호 안채 평면도 가옥명

편중형
T-3F
(9)

TypeA(4)

1 광양 서한업 가옥

2 구례 김상래 가옥

3 나주 김정곤 가옥

4 순천 신재근 가옥

TypeB(5)

5 순천 조복귀 가옥

6 구례 한금순 가옥

7 광양 채길묵 가옥

8 광양 손영배 가옥

9 화순 박병옥 가옥

표 37.4칸형 홑집 T-3F형 Type별 사례



TypeA는 각 실이 전퇴 뒤로 물러 배치되고 부엌을 제외한 각 방앞에 전툇마루가
배치된 구성으로 T-3F형 9채 중 4채에서 나타났고 전툇마루는 외부에 전면과 좌·우
측면이 개방되어 집채에 달아 낸 형태로 나타났다.
TypeB는 부엌이 전퇴칸까지 확장되어 배치된 형태로 부엌과 마루의 단부가 접하였
고,전툇마루는 외부에 전면과 한쪽 측면이 개방되어 집채 내에 결합된 형태 9채 중 5
채에서 나타났다.
⑤T-3FS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번호 안채 평면도 가옥명

편중형
T-3FS
(2)

TypeA

1 순천 곽형두 가옥

TypeB

2 담양 배종수 가옥

표 38.4칸형 홑집 T-3F형 측면 추가 배치 유형사례

T-3FS형은 T-3FS형에 측면 툇마루가 추가된 구성으로 2채의 가옥에서 나타났고,
마루와 실의 구성 형태에 의해 2가지 Type으로 나눠졌다.
TypeA는 부엌,방 1,방 2,방 3이 전퇴칸의 뒤로 물러 배치되었고,측면 툇마루가
추가된 구성으로 나타났다.마루의 형태를 살펴보면 전툇마루는 전면과 좌·우 측면이
개방되어 집채에 달아 낸 형태로 나타났으며,측면 툇마루는 방 3의 측면과 접하여 방
3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나타났다.
TypeB는 부엌이 전퇴까지 확장되고 각 방의 전면에 툇마루가 배치되었으며,추가
된 측면 툇마루가 전툇마루와 연결된 구성으로 나타났다.마루의 형태는 전툇마루의
측면이 확장된 부엌과 측면 툇마루에 접하여 전면과 한쪽 측면이 개방되어 집채 내에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으며,측면과 전면의 툇마루가 연결되어 마루를 통한 각 실의 출
입과 가옥의 측면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다.



⑥T-3F1D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번호 안채 평면도 가옥명

편중형
T-3F1D
(8)

TypeA

1 순천 조현규 가옥

2 여수 김윤곤 가옥

3 여수 정평균 가옥

TypeA-1

4 순천 정덕성 가옥

TypeB

5 여수 김응규 가옥

6 구례 유재문 가옥

7 광양 최정욱 가옥

TypeB-1

8 여수 신형우 가옥

표 39.4칸형 홑집 T-3F1D형 Type별 사례



T-3F1D형은 전툇마루 3칸이 중앙에 2칸 단부에 1칸이 배치되고,대청이 중앙칸에
위치한 형태로 113채의 가옥 중 8채에서 나타났고,실의 구성은 부엌,방,대청,방의
순으로 나열됬으며,실과 마루의 구성과 형태에 의해 TypeA,A-1,B,B-1의 4가지
형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 됬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번호 안채 평면도 가옥명

편중형

T-3F1DS
(2)

TypeA

1 여수 위정량 가옥

TypeB

2 영암 최성호 가옥

T-3F1DB
(1) 3 광양 김종성 가옥

T-3F1DB
S
(2)

4 곡성 심우갑 가옥

5 화순 방일남 가옥

표 40.4칸형 홑집 T-3F1D형 측·후면마루 추가 배치 유형별 사례

TypeA의 구성을 살펴보면 각 실이 전퇴칸의 뒤로 물러 배치되고 전퇴에는 방 1,
대청,방 2의 실 앞에 마루가 놓인 형태로 T-3F1D형 8채의 가옥 중 3채에서 나타났으
며 전툇마루는 전면과 좌·우 측면이 개방되어 집채에 달아낸 형태를 보였다.



TypeA-1은 각실의 배치와 마루의 구성이 TypeA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방 3의
전면에 함실아궁이가 설치되어 전툇마루의 규모가 작아진 형태로 8채의 가옥 중 1채에
서 나타났다.
TypeB는 부엌이 전퇴칸까지 확장되어 전툇마루의 측면과 접한 형태로 8채의 가옥
중 3채에서 나타났다.전툇마루는 전면과 한쪽 측면이 개방되어 안채에 결합한 형태를
보였고,부엌과 마루의 연결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났다.구례 유재문 가
옥은 전툇마루의 측면과 마루가 접한 면이 문이 설치되어 마루를 통한 부엌과의 출입
이 가능하게 나타났으나 여수 김응규 가옥과 광양 최정욱 가옥에서 부엌이 안채를 출
입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마루를 통해 출입하는 경로가 나타났다.
TypeB-1은 실과 마루의 구성이 TypeB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방 3의 전툇마루
가 문앞의 작은 규모로 배치되어 나타난 형태로 여수 신형우 가옥에서 나타났다.
⑦T-3F1DS
T-3F1DS형은 실의 구성이 T-3F1D형과 유사하게 나타났고 측면에 툇마루가 추가
된 형태로 113채 중 2채로 나타났으며,각 실과 마루의 구성형태에 의해 TypeA,B의
2가지 형태로 나눠졌다.
TypeA는 각 실이 전퇴 뒤로 물러나 배치되고 전퇴에는 방 1과 대청,방 2의 전면에
마루가 배치됬으며,가옥의 측면에 마루가 추가된 형태로 나타났다.마루의 구성형태를
살펴보면 전툇마루는 전면과 좌·우 측면의 3방향이 개방되어 가옥에 달아내어진 형태로
나타났고,특히 측면 툇마루는 부엌에 배치되어 가옥의 수장공간으로 사용되었다.
TypeB의 실과 마루의 구성형태를 살펴보면 부엌이 전퇴칸까지 확장되고,전툇마루
의 측면과 접하여 마루가 가옥 내에 결합된 형태로 외부에 전면과 한쪽 측면이 개방되
었으며,방 2의 측면에 툇마루가 추가되어 전툇마루와 연결된 형태로 영암 최성호 가옥
에서 나타났다.각 실은 마루를 통한 출입과 전면과 측면의 이동이 가능하고 부엌과 접
한 면은 문이 설치되어 외부를 거치지 않고도 마루를 통한 안채내 이동과 출입이 가능
하게 나타났다.



⑧T-3F1DB
T-3F1DB형은 부엌,방 1,대청,방 2의 순으로 구성되고 부엌칸이 전퇴까지 확장되
어 가옥의 단부에 위치하였으며 각 방과 대청의 전면에 배치된 3칸의 전툇마루는 부엌
과 접하여 가옥내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었고,방 2의 후면에는 쪽마루가 놓인 형태로
광양 김종성 가옥에서 나타났다.특히 방 2의 전·후면에는 마루가 배치되어 방에서 마
루를 통해 전·후 출입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다.
⑨T-3F1DBS
T-3F1DBS형은 부엌,방 1,대청,방 2의 순으로 구성되고 부엌칸이 전퇴까지 확장되
어 가옥의 단부에 위치하였으며 각 방과 대청의 전면에 배치된 3칸의 전툇마루는 부엌
과 접하여 가옥내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었고,방 1과,방 2의 후면에 쪽마루 2칸이 추
가되었으며,방 2의 측면에 툇마루가 추가된 형태로 나타났다.특히 대청의 전·후면에는
마루가 배치되어 대청의 문을 개방했을 때 안채 내에서 가장 넓은 공간으로 사용되었
고 마루를 통해 대청의 전·후 출입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으며,전·측면의 툇마루가
서로 연결되어 각실의 이동과 출입이 가능한 형태로 곡성 심우갑 가옥과 화순 방일남
가옥,2채에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4칸형 홑집의 마루 단부 배치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지역적으로 순천,
신안,영광,완도,함평,진도,나주,여수,광양,구례,영암,담양,곡성의 13개 지역에
서 분포했고 마루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 중 전툇마루의 칸수는 2칸형이 31채,3칸형
은 24채로 2칸형이 주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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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칸 편중형 지역분포도

안채의 외부에 배치된 툇마루의 형태는 마루가 각 시록의 배치에 의해 전·측면 개방
형과,전·좌·우 측면 개방형으로 분류 됬다.이를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마루가 전·측면
의 2면이 개방된 유형은 2F형에서 여수 완도 나주,영광 진도의 남부 해안·도서지역에
서 나타났고,3F형에서 순천 구례,광양,화순,담양,여수,영암,곡성의 중부와 동부에
걸쳐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에서 분포했다.



구분 전·좌·우 개방형 전·측면 개방형

2F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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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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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유형별 개방성에 의한 빈도

전면과 양측면의 3면이 개방된 유형은 2F형에서 순천,신안,영광,완도 함평,진도
의 6개 지역에서 분포했으며 신안에서 11채,완도에서 5채로 나타나 주로 도서지역에
서 분포 됬다.3F형에서는 광양,구례,나주,순천,여수의 5개 지역에서 나타났으며 순
천과 여수에서 7채로 나타나 주로 동·남부 해안지역에서 분포됬다.특히 전면과 측면

4444칸칸칸칸

편중형편중형편중형편중형

T-2F

A

B

2F1D

A

B

신안오금순 가옥

순천 1

신안 3

영광 1

함평 2

완도 1

완도장두찬 가옥

여수 1

완도 1

나주 2

영광 1

2F

신안이용성 가옥

순천 1 

신안 7

완도 4

진도 1

함평 2

진도박승선 가옥

진도 2

신안 황현식 가옥

신안 1

T-3F

3F1D

3F

A

B

순천 신재근 가옥

광양 1

구례 1

나주 1

순천 1

광양손영배 가옥

순천 1

구례 1

광양 2

화순 1

A

B

여수김윤곤 가옥

순천 2

여수 2

구례유재문 가옥

여수 2

구례 1

광양 1

순천 곽형두 가옥

순천

담양 배종수 가옥

담양

여수 위정량 가옥

여수 1

영암 최성호 가옥

영암 1

광양 김종성 가옥

광양 1

영암최성호 가옥

화순방일남 가옥

화순 1

곡성 1

2F1DS

3FS

3F1DS

3F1DB

3F1DBS

그림 12.4칸 편중형 분류체계표



개방형은 마루의 측면과 부엌이 접해있는 형태로 나타났고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이 나타났다.

구분
전면과 양측면
개방형

전·측면
개방형 합 특징

빈도 지역 빈도 지역

2F 24채

순천 2
신안 11
영광 1
완도 5
함평 4
진도 1

7채

여수 1
완도 1
나주 2
영광 1
진도 2

31채
2F형에서 전면과 양측면이 개
방된 3면 개방형이 주로 나타
난 지역은 신안에서 11채 완
도에서 5채로 나타나 주로 도
서지역에서 분포됬고,전측면
의 2면 개방형이 주로 나타난
지역은 나주,영광,진도,여
수등에서 7채로 나타나 주로
도서 해안 지역에서 나타난
유형으로 보인다. 3F형에서
나타난 2면 개방형과 3면 개
방형은 주로 내륙·해안 지역
에서 24채로 나타났다.

3F 10채

광양 1
구례 1
나주 1
순천 4
여수 3

14채

순천 1
구례 2
광양 4
화순 2
담양 1
여수 2
영암 1
곡성 1

24채

표 42.마루의 개방성에 따른 지역 분포

마루의 측면과 부엌이 접한 유형은 접한 부분이 닫혀있는 유형과 문이 설치되어 연
결된 형으로 2가지 유형이 나타났다.측면이 부엌에 닫혀있는 유형은 2F에서 여수,완
도,나주,영광의 4개 지역에서 나타났고, 3F에서 광양,담양,여수 3개지역,4F에서
나주에서 분포되었고 측면이 부엌과 연결된 형은 2F에서 나주,진도,3F에서 순천,구
례,광양,화순,영암,곡성의 6개 지역에서 나타났다.



구분 측면이 닫힌 형 측면이 부엌과
연결된 형

사례 유형 사례 유형

전
측
면
개
방
형

2F 여수 장음전 가옥 나주 박야우 가옥
여수 1
완도 1
나주 1
영광 1

나주 1
진도 2

3F 광양 손영배 가옥 순천 조복귀 가옥

광양 2
담양 1
여수 2

순천 1
구례 2
광양 1
화순 2
영암 1
곡성 1

표 43.지역별 전툇마루와 실의 구성

편중형에서 대청이 배치된 유형은 총 33채로 나타났고 대청의 동선 구조를 살펴보
면,전면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폐쇄형은 여수,순천,광양,나주,보성에서 10채,방 1과
연결된 유형은 신안,함평,구례,광양,순천에서 11채로 나타났고 신안에서 6채로 나타
났다 방 1과 외부에 연결된 유형은 진도,신안,완도,영암,곡성에서 나타났고 완도에
서 4채로 나타나 완도지역의 대청구조로 주가 됬다.방 1과 방 2,외부에 연결된 형은
화순 방일남 가옥에서만 나타났다.



구분 폐쇄형 방 1과 연결형 방 1과 외부에 연결형 방 1과 방 2,외부에
연결된 형

2F

전
측
면
개
방
형

진도 박승선 가옥
진도 2

전
면
과
양
측
면
개
방
형

순천 강왈준 가옥 신안 김춘안 가옥 신안 김명안 가옥

순천 1 신안 6
함평 2

신안 2
완도 4
진도 1

3F

전
측
면
개
방
형

여수 김응규 가옥 구례 유재문 가옥 영암 최성호 가옥 화순 방일남 가옥
여수 2
광양 1

구례 1
광양 1

영암 1
곡성 1 화순 1

전
면
과
양
측
면
개
방
형

순천 조현규 가옥 순천 정덕성 가옥
순천 1
여수 3 순천 1

표 44.지역별 대청과 실의 구성

2)분리형
①S-2F
S-2F형은 방 1,부엌,방 2,봉당의 순으로 구성되고,전툇마루 2칸이 분리 배치된
형태로 각 실의 전퇴칸 확장 여부와 마루의 분리 배치된 형태에 의해 2가지 Type으로
나타났다.
TypeA는 방 1,부엌,방 2,봉당의 순으로 구성되고,부엌과 봉당이 전퇴까지 확장
되었으며 전툇마루는 방 1과 방 2의 전면에 분리 배치된 형태로 보성 서용옥 가옥에서
나타났다.부엌과 봉당의 전퇴칸 확장에 의해 전툇마루 2칸은 안채내에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으며,외부에 방 1은 전면과 측면의 2방향이 개방되고,방 2은 전면만 개방된 형
태로 나타났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번호 안채 평면도 가옥명

분리형
S-2F
(2)

TypeA

1 보성 서용옥 가옥

TypeB

2 신안 채용덕 가옥

표 45.4칸형 홑집 S-2F형 측면 마루 추가 사례

TypeB는 방 1,부엌,방 2,봉당 순으로 구성되고,각 실이 퇴칸의 뒤로 물러 배치
되었으며 전툇마루 2칸이 방 1과 봉당의 전면에 분리되 위치한 형태로 신안 채용덕 가
옥에서 나타났다.분리 배치된 마루는 중앙칸을 사이에 두고 양단부에 배치돼 각각 전
면과 좌·우 측면이 개방된 형태로 나타났다.

②S-3F
S-3F형은 방 1,부엌,방2,봉당의 순으로 구성되고 마루가 부엌을 제외한 각 실의
전면에 분리배치된 형태로 부엌의 전퇴칸 확장여부와 마루의 규모에 의해 TypeA,B,
B-1의 3가지로 나타났다.
TypeA는 각 실이 전퇴칸의 뒤로 물러 배치된 구성으로 전툇마루 3칸이 외부에 전

면과 좌·우 측면이 개방된 형태로 2채의 가옥에서 나타났다.특히 완도 이옥례 가옥에
서는 마래와 작은방의 규모가 축소되고 전툇마루의 규모가 확장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TypeB는 부엌이 전퇴까지 확장되어 분리 배치된 전툇마루의 측면이 부엌과 접한
형태로 여수 김처중 가옥에서 나타났다.부엌의 전퇴칸 확장에 의해 방 1,2와 방 3의



상호 관계성은 적었고 방 1,2의 전툇마루 2칸은 외부로부터 각 실의 출입이 가능하며
마루를 통한 각 실의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으나 방 3의 전면에 배치된 전툇마
루는 독립적 성격이 강한 형태로 나타났다.

TypeB-1는 TypeB의 구성과 유사하지만 방 1의 전툇마루와 부엌의 접하는 면에
문이 설치되어 마루를 통한 부엌 출입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고 방 3은 독립적 성격
이 강한 형태로 나타났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번호 안채 평면도 가옥명

분리형
S-3F
(4)

TypeA 1 고흥 정은수 가옥

2 완도 이옥례 가옥

TypeB

3 여수 김처중 가옥

TypeB-1

4 광양 서점에 가옥

표 46.4칸형 홑집 S-3F형 측면 마루 추가 사례



③S-3FB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안채 평면도 가옥명

분리형 S-3FB(1) 순천 강명수 가옥

표 47.4칸형 홑집 S-3F형 측면 마루 추가 사례

S-3FB형은 방 1,방 2,부엌,방 3의 순으로 구성되고 각 실이 전퇴칸의 뒤로 물러
배치되었으며 전툇마루 3칸이 부엌을 사이에 두고 분리 배치되고 방 1의 후면에 툇마
루가 배치된 형태로 순천 강명수 가옥에서 나타났다.마루의 개방성을 살펴보면 전툇
마루 3칸은 전면과 좌·우측면이 개방되어 집채의 외부에 달아낸 형태로 나타났고,후
툇마루는 양측면이 부엌과 방 2와 접한형태로 전면만 개방되어 집채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특히 방 1은 전·후 툇마루가 배치되어 마루를 통한 전·후 출입이 가능한 형
태로 나타났고,후툇마루는 방 2와 접합부에 문이 설치되어 후툇마루를 통한 방 1과 2
가 출입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다.
S-3F1D는 방 2,부엌,방 1,대청의 순으로 구성되고 9채의 가옥에서 나타났고,마루
의 구성은 부엌을 제외한 각 실의 전면에 분리 배치되었으며,부엌칸의 전퇴 확장 여
부에 의해 TypeA,B로 나타났다.

④S-3F1D
TypeA는 각 실이 전퇴칸의 뒤로 물러 배치된 구성으로 전툇마루 3칸이 외부에 전
면과 좌·우 측면의 3면이 개방되어 마루가 가옥에서 달아내어진 형태로 8채의 가옥에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특히 순천 강용구 가옥에서는 방 2의 전면에 함실아궁이가 설
치되었는데 이는 마루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나타났다.



TypeB는 부엌이 전퇴칸까지 확장 됨에 의해 전툇마루 3칸이 외부에 전면과 측면의
2면이 개방되어 마루가 가옥 내에 결합된 형태로 여수 박삼천 가옥에서 나타났다.특히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번호 안채 평면도 가옥명

분리형 S-3F1D

TypeA(8)

1 순천 강용구 가옥

2 신안 박반우 가옥

3 완도 강계석 가옥

4 완도 김용근 가옥

5 완도 당리 3번 가옥

6 완도 당리 4번 가옥

7 완도 신영남 가옥

8 완도 양광택 가옥

TypeB(1)

9 여수 박삼천 가옥

표 48.4칸형 홑집 S-3F1D형 Type별 사례



방 1과 방 2의 전툇마루에 쪽마루가 1칸씩 달아내어져 전툇마루의 규모가 확장되었고
대청은 TypeA와는 달리 전툇마루에만 출입문이 형성되어 있어 대청을 통한 가옥내
이동은 불가능하게 나타났다.
⑤S-3F1DS

S-3F1DS형은 실의 구성이 S-3F1D형과 유사하게 방 2,부엌,방 1,대청의 순으로
구성되고 부엌을 제외한 각 실의 전면에 툇마루가 배치되고,측면에 마루가 추가된 형
태로 2채의 가옥에서 나타났다.각 실은 전퇴칸의 뒤로 물러배치된 형태로 전툇마루 3
칸이 전면과 좌·우 측면이 개방되어 집채에서 달아낸 형태로 나타났으며 측면 마루의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번호 안채 평면도 가옥명

분리형

S-3F1DS
(2)

TypeA

1 여수 한상순 가옥

TypeB

2 완도 신옥렬 가옥

S-3F1DB
(3)

TypeA
1 완도 당리 2번 가옥

2 완도 당리 5번 가옥

TypeB

3 완도 조일환 가옥

표 49.4칸형 홑집 S-3F1D형 측·후면마루 추가 사례



배치 위치에 의해 TypeA,B로 나타났다.
TypeA는 측면 툇마루가 대청에 접하고 전툇마루와 연결된 형태로 여수 한상순 가
옥에서 나타났다.마루를 통한 동선체계는 측면 툇마루와 대청이 접합부는 벽으로 구
성되어 측면에서의 출입은 불가능하게 나타났고 전툇마루가 측면과 연결되어 툇마루를
통한 전·측면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다.
TypeB는 측면 툇마루가 방 2와 접하고 전툇마루와 연결되어 툇마루를 통한 전·측
면 출입과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완도 신옥렬 가옥에서 나타났다.
S-3F1DB
S-3F1DB는 방 2,부엌,방 1,대청의 순으로 구성되었고 전툇마루 3칸이 부엌을 제
외한 방 2,방 1,대청의 전면에 분리 배치되고 후면 툇마루가 배치된 3채의 가옥에서
나타났다.각 가옥은 부엌의 확장 여부에 의해 가옥의 외부에 달아 내어진 개방적 형
태와 가옥내에 결합된 형태와 후면 툇마루의 안채 내·외 배치의 형태에 의해 2가지
Type이 나타났다.
TypeA는 부엌이 전툇칸의 뒤로 물러 배치된 구성으로 전툇마루 3칸이 전면과 좌·
우 측면이 개방됬고 후면 툇마루가 집채 내에 배치된 형태로 2채의 가옥에서 나타났
다.특히 후툇마루는 외부에서 직접 출입하는 개구부가 형성되어있지 않아 가옥내 수
장공간으로 사용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TypeB는 부엌이 전퇴칸까지 확장되 배치된 구성으로 전툇마루 3칸이 전면과 측면
의 2방향이 개방됬고 후면 툇마루 1칸이 대청에 배치되어 집채에 결합된 형태로 완도
조일환 가옥에서 나타났으며,특히 대청의 전·후면에 툇마루가 배치되어 마루를 넓게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보였다.

이와 같이 4칸형 홑집의 마루유형을 정리하면 총 114채의 가옥 중 전툇마루의 안채
구성형태상 중앙형에서 35채의 가옥이 6개 유형으로 세분화 되고,편중형에서 58채의
가옥이 10개 유형으로 세분화 되었으며,분리형에서 21채의 가옥이 6개 유형으로 세분
화 되어 편중형에서 가장 많은 가옥과 다양한 유형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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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분리형분리형분리형

S-2F

S-3F

A

B

보성서용옥가옥

보성1

신안채용덕가옥

신안1

고흥정은수가옥

고흥1

완도1

3F1D

3F

A

B

여수김처중가옥

여수1

광양1

신안박반우가옥

순천1

신안1

완도6

A

B

여수박삼천가옥

여수1 

순천강영수가옥

순천1

여수한상순가옥

여수1

완도1

완도당리5번가옥

완도2

완도조일환가옥

완도1

3FB

3F1DS

3F1DB

그림 13.4칸 분리형 분류체계표

전툇마루의 칸수별 유형을 살펴보면, 전툇마루가 1칸 배치된 유형은 7채,전툇마루
가 2칸이 배치된 유형은 62채,전툇마루가 3칸이 배치된 유형은 43채,전툇마루가 4칸
이 배치된 마루는 2채로 나타나 안채에 전툇마루 2칸이 구성된 M-2F,M-2F1D,
T-2F,T-2F1D의 4가지 유형이 가장 많았다.

구분 전·좌·우 개방형 전·측면 개방형

2F 1 1

3F 3 1

3F1D 11 2

전·좌·우

개방형

11

전·좌·우

 개방형

3
전·좌·우

개방형

1

전·측면

개방형

1

전·측면

개방형

1

전·측면

개방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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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0.유형별 개방성에 의한 빈도



구성형태에 의한 빈도

단부형

58

51%

중앙형

35

31%

분리형

21

18%

그림 1.전툇마루
형태별 빈도

구분 유형 빈도 칸수별
빈도

1F M-1F 7 7

2F

M-2F 17

62

M-2FB 3
M-2FS 1
M-2F1D 6
M-2F1DS 1
T-2F 14
T-2F1D 17
T-2F1DS 1
S-2F 2

3F

T-3F 10

44

T-3FS 2
T-3F1D 8
T-3F1DS 2
T-3F1DB 1
T-3F1DBS 2
S-3F 4
S-3FB 1
S-3F1D 9
S-3F1DB 3
S-3F1DS 2

3F형

43채

38% 2F형

62채

54%

1F형

7채

6%

4F형

2채

2%

그림 1.전툇마루
칸수별 빈도

표 51.4칸형 홑집 마루 유형별 빈도

4칸형 홑집을 대청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청이 배치된 유형은 전툇마루 1칸에서는 발
견되지 않아 전툇마루 2칸 이상부터 대청이 배치됨을 알수 있었고,대청이 중앙에 배치
된 유형과 단부에 배치된 유형으로 분류됬다.대청이 중앙에 배치된 유형은 M-2F,
M-2FS,T-3F,T-3FS,T-3FB,T-3FSB,T-4F,T-4FS의 8가지 유형으로 나타났고
대청이 단부에 배치된 유형은 T-2F,T-2FS,S-3F,S-3FS,S-3FB의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나 대청 구성은 전툇마루 2칸이 중앙에 배치된 유형과 전툇마루 3칸이 연결되어
배치된 유형이 대청의 중앙에 위치하였고,전툇마루 2칸이 단부에 배치된 유형과 전툇
마루 3칸이 분리 배치된 유형에서는 대청이 단부에 위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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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화순

순천

완도

신안군

3F1DB

3F1DS

3F1D

3FB

3F

2F

전·좌·우

개방형

전·측면

개방형
구분

3F1DB

3F1DS

3F1D

3FB

3F

2F

전·좌·우

개방형

전·측면

개방형
구분

그림 14.4칸 분리형 지역 분포도

구분
전면과 양측면
개방형

전·측면
개방형 빈도 특징

빈도 지역 빈도 지역

2F 1채 신안 1 1채 보성 1 2채
주로 전면과 양측면이 개방된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
으로는 고흥,완도,순천 여
수,보성,광양지역에서 출현
했으며 특히 완도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지역적으
로는 도서·해안 지역에서 많
이 볼 수 있는 유형이다.

3F 16채

고흥 1
순천 2
신안 1
완도 10
여수 1

4채
여수 2
광양 1
완도 1

20채

표 52.마루의 개방성에 따른 지역 분포



구분 측면이 닫힌 형 측면이 부엌과
연결된 형

사례 유형 사례 유형

전측면개방형

2F

보성 서용옥 가옥
보성 1

3F
여수 김처중 가옥 광양 서점애 가옥

여수 1
완도 1

광양 1
여수 1

표 53.지역별 전툇마루와 실의 구성

구 분 폐쇄형 방 1과 연결형 방 1과 외부에 연결형

3F

전측면
개방형

여수 박삼천 가옥
여수 1

전면과
양측면
개방형 순천 강용구 가옥 신안 박반우 가옥 완도 김용근 가옥

순천 1
신안 1
완도 6
여수 1

완도 4

표 54.지역별 대청과 실의 구성

한편 측·후면 마루가 안채에 구성된 유형을 살펴본 결과 대청이 없는 유형에서는 중
앙형에서 M-2FB,M-2FS,편중형에서 T-3FS,S-3FB로 총 4개의 유형에서 나타났고,
대청이 배치된 유형에서는 중앙형에서 M-2FS,편중형에서 T-2FS,T-3FS,T-3FB,



T-3FSB,T-4FS,분리형에서 S-3FS,S-3FB로 총 8개의 유형에서 나타나 4칸형 홑집
에서 측·후면 마루는 대청이 가옥에 배치된 유형에서 가장 많았다

333...222...333...555칸칸칸형형형 마마마루루루
조사된 5칸형 홑집의 가옥수는 총 55채로 나타났고 마루유형은 전툇마루의 평면상
구성형태에 따라 중앙형,편중형,분리형으로 분류되며 3가지의 유형은 대청이 없는 유
형과 대청이 구성된 유형으로 나눠졌고 대청이 구성된 유형은 대청 1칸형과 대청 2칸
형으로 나눠졌다.
중앙형에서 나타난 유형은 15가지 유형으로 대청이 없는 형은 전툇마루 2칸이 배치
된 M-2F형,전툇마루 2칸과 후면마루가 배치된 M-2FB형,전툇마루 3칸이 배치된
M-3F형,전툇마루 3칸과 후면마루가 배치된 M-3FB형,전툇마루 3칸과 측·후면 마루
가 배치된 M-3FRS형으로 5가지 유형이 나타났고 대청이 1칸 구성된 유형은 전툇마루
1칸과 대청 1칸이 배치된 M-1F1D형,전툇마루 2칸과 대청 1칸이 배치된 M-2F1D형,
전툇마루 2칸과 대청 1칸,측면 마루가 배치된 M-2F1DS형,전툇마루 3칸과 대청 1칸
이 배치된 M-3F1D형으로 4가지 유형이 나타났으며,대청 2칸이 구성된 유형은 전툇
마루 2칸과 대청 2칸이 배치된 M-2F2D형,전툇마루 2칸과 대청 2칸,측면 마루가 배
치된 M-2F2DS형,전툇마루 3칸과 대청 2칸 후면마루가 배치된 M-3F2DB형,전툇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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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4칸형 홑집 유형별 빈도



루 3칸과 대청 2칸,측면 마루가 배치된 M-3F2DS형으로 5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편중형에서 나타난 유형은 12가지 유형으로 대청이 없는 형은 전툇마루 2칸이 배치
된 T-2F형,전툇마루 3칸이 배치된 T-3F형,전툇마루 4칸과 후면마루가 배치된
T-4FB형으로 2가지 유형이 나타났고 대청이 1칸 배치된 유형은 전툇마루 2칸과 대청
1칸이 배치된 T-2F1D형,전툇마루 3칸과 대청 1칸이 배치된 T-3F1D형,전툇마루 3칸
과 대청 1칸,후면 마루가 배치된 T-3F1DB형,전툇마루 3칸과 대청 1칸,측면 마루가
배치된 T-3F1DS형으로 4가지 유형이 나타났으며,대청이 2칸 배치된 유형은 전툇마
루 3칸과 대청 2칸이 배치된 T-3F2D형,전툇마루 3칸과 대청 2칸,측면마루가 배치된
T-3F2DS형,전툇마루 3칸과 대청 2칸,측·후면 마루가 배치된 T-3F2DBS형,전툇마
루 4칸과 대청 2칸,측면마루가 배치된 T-4F2DS형,전툇마루 4칸과 대청 2칸,측·후면
마루가 배치된 T-4F2DBS형으로 5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분리형에서 나타난 유형은 2가지 유형으로 대청이 1칸 배치된 유형은 전툇마루 3칸
과 대청 1칸이 배치된 S-3F1D형,전툇마루 4칸과 대청 2칸,후면마루가 배치된
S-4F2DB형으로 나타났다.전툇마루와 대청을 중심으로 분류한 5칸 홑집의 마루 유형
은 마루의 형태와 안채에 배치된 위치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유형별 마루와 실의 구
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중앙형
①M-1F1D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안채 평면도 가옥명

중앙형 M-1F1D 나주 정준성
가옥

표 55.5칸형 홑집 M-2F1D형 사례



M-1F1D형의 실의 구성은 부엌의 전면에 모방이 1칸 배치되고 부엌,방 ,대청,창고
의 순으로 구성되며 전툇마루가 중앙의 방 1에 배치된 형태로 나주 정준성 가옥에서
나타났다.전툇마루는 대청과 방 1에 이동이 가능한 들마루 구조이고,전·좌·우 면이
개방된 형태를 보였으며 대청은 전·후면을 통해 안채로 출입이 가능했고 다른 실과 연
결되지 않았다.
②M-2F
M-2F형은 3채의 가옥에서 나타났고 전툇마루가 중앙 2칸에 배치된 형태이다.실의
구성을 살펴보면 부엌,방1,방2,방3(봉당,외양간)순으로 배치되고 부엌의 전면에 모
방이 위치하고 있다.이를 마루와 각 실의 연결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마루에서 내부
순환이 가능한 B형과 외부를 거쳐 부엌과 모방이 연결된 A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각
유형의 실 구성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A형의 경우 안채의 측면 단부에 봉당이나 외
양간이 설치되었고 B형의 경우 방이 설치돼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는 마루의 개방성
에서도 차이를 보여 A형의 경우 마루의 정면과 한쪽 측면이 외부와 접해 대체로 개방
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B형의 경우 전면만 외부와 연결돼 다소 폐쇄적인 형태
를 하고 있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안채 평면도 가옥명

중앙형 M-2F
(3)

TypeA 담양 김기영 가옥

나주 이재춘 가옥

TypeB

광양 장석기 가옥

표 56.5칸형 홑집 M-2F형 Type별 사례



③M-2FB
M-2FB형은 2채의 가옥에서 나타났고 전툇마루가 중앙 2칸에 배치되고 후면에 마루
가 추가된 형태이다.실의 구성을 살펴보면 부엌,방 1,방 2,방 3의 순으로 배치되고
부엌의 전면에 모방이 위치하고 있다.이를 마루와 각 실의 접한 형태에 따라 분류하
면 부엌이 전퇴까지 확장되어 마루의 측면과 접한 TypeA형과 전퇴칸에만 마루가 배
치된 B형으로 분류됬다.이는 마루의 개방성과 연관되어 TypeA형은 전면과 측면 단
부가 외부에 접하여 2면이 개방된 형태를 볼 수 있었고,B형은 전면과 좌·우 측면이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안채 평면도 가옥명

중앙형 M-2FB

TypeA

나주 나길동 가옥

TypeB

나주 윤금석 가옥

표 57.5칸형 홑집 M-2F형 후면마루 추가 사례

외부에 접하여 3면이 개방된 형태로 나타났다.또한 후면 마루를 통해 살펴보면 A형
은 방 1과 방 2의 후면에 쪽마루가 배치돼 외부에서 안채에 전·후 출입이 가능하고,B
형은 방 2의 측면과 접하고 방 1의 전면에 접한 후툇마루가 배치돼 방 1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부엌은 후면 퇴칸까지 확장되어 후·측면에 문이 설치됨으로 마
루와 부엌의 동선이 짧게 나타났다.
④M-2F1D
M-2F1D형은 3채의 가옥에서 나타났고 전툇마루 2칸과 대청 1칸이 중앙에 배치된
형이다.실의 구성을 살펴보면 부엌,방 1,대청,방 3의 순으로 배치되고 부엌의 전면
에 모방이 위치하고 있다.이를 마루와 각 실의 접한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TypeA형



은 부엌과 방 3이 전퇴의 뒤로 물러 배치돼 마루가 방 1과 대청의 전면에만 접한 형태
를 보였고,B형은 부엌과 방 3이 전퇴까지 확장돼 마루의 좌·우 측면과 접한 형태로
나타났다.이는 마루의 개방성과 연관 되어 A형은 전면과 좌·우 측면이 외부에 접하여
개방성이 강한 형태로 나타났고 B형은 전면만 개방된 폐쇄적인 형태를 보였다.또한
대청은 각 실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폐쇄적 공간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수장공간과 의
례공간으로 사용 됐다.특히 나주 김기환 가옥에서는 전툇마루 2칸이 모두 이동이 가
능한 들마루로 구조 됐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안채 평면도 가옥명

중앙형 M-2F1D

TypeA

나주 김기환
가옥

나주 조일황
가옥

TypeB

여수 장옥례
가옥

표 58.5칸형 홑집 M-2F1D형 사례



⑤M-2F1DS
M-2F1D형은 2채의 가옥에서 나타났고 전툇마루 2칸과 대청 1칸이 중앙에 배치되고
방 3의 측면에 툇마루가 배치된 형이다.
실의 구성을 살펴보면 부엌,방 1,대청,방 3의 순으로 배치되고 부엌의 전면에 모

방이 위치하고 있다.전툇마루는 전·좌·우 3면이 외부에 개방된 형태로 방 1과 대청의
전면에 배치했고,측면마루는 방 3의 측면에 위치해 외부에서 안채에 측면 출입이 가
능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대청은 큰방과 연결돼 전툇마루,대청,큰방이 순환이동이 가
능한 동선체계를 보였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안채 평면도 가옥명

중앙형 M-2F1DS

보성 임봉출 가옥

함평 모락원 가옥

표 59.5칸형 홑집 M-2F1D형 측면마루 추가 사례

⑥M-2F2D
M-2F2D형은 7채의 가옥에서 나타났고,전툇마루 2칸이 중앙에 배치되고,대청이 단
부에 배치된 형이다.
실의 구성을 살펴보면 부엌,방 1,대청 2칸의 순으로 배치되고 부엌의 전면에 모방
이 위치하고 있다.전퇴구성은 단부에 고방이 위치하고 고방에 접하여 전툇마루 2칸이
방 1과 대청의 전면에 배치된 구성으로 나타났고 대청은 방과 연결되어 순환이 가능했
으며 특히 신안 김계식,신안 박형심,신안 제갈천일,신안 최사섭,완도 안종구 가옥에



서는 대청의 후면에 문이 설치되어 전·후 출입이 가능했다.대청은 주로 수장 공간과
작업 공간으로 사용됬고 전면에 배치된 고방에 의해 수장공간의 기능을 더하였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안채 평면도 가옥명

중앙형 M-2F2D

신안 김계식 가옥

신안 박형심 가옥

신안 정민찬 가옥

신안 정성철 가옥

신안 제갈천일 가옥

신안 최사섭 가옥

완도 안종구 가옥

표 60.5칸형 홑집 M-2F2D형 Type별 사례



⑦M-2F2DS
M-2F2DS형은 1채의 가옥에서 나타났고 마루의 배치와 실의 구성이 M-2F2DS형과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안채 평면도 가옥명

중앙형 M-2F2DS 신안 박인숙 가옥

표 61.5칸형 홑집 M-2F2D형 측면마루 추가 사례

유사한 형태에 측면 마루가 추가된 형으로 신안 박인숙 가옥에서 나타났다.측툇마
루는 대청과 연결되어 대청이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했고 대청의 문을 열었을 경우 마
루의 연장공간으로 사용되었다.

⑧M-3F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안채 평면도 가옥명

중앙형 M-3F

TypeA

광양 주금철 가옥

TypeB

순천 최수길 가옥

표 62.5칸형 홑집 M-3F형 Type별 사례

M-3F형은 2채의 가옥에서 나타났고 전툇마루가 중앙 3칸에 배치된 형태이다.실의



구성을 살펴보면 부엌,방 1,고방,방 2,방 3의 순으로 배치됬다.이를 마루와 각 실
의 접한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TypeA형은 각 실이 전퇴칸의 뒤로 물러나 배치되고
전퇴칸에는 3칸의 마루가 방 1,고방,방 2의 전면에 접한 형태이고,B형은 부엌과 방
3이 전퇴까지 확장돼 마루의 양측면과 접한 형태로 분류 됬다.

이는 마루의 개방성과 연관되어 TypeA는 전면과 측면 단부가 외부에 접하여 3켠이
개방된 형태로 볼 수 있었고,B형은 전면만 외부에 접하여 폐쇄성이 강한 형태로 나타
났으며,기능상 각 실의 출입과 이동을 위한 통로공간으로 사용되었다.특히 광양 주금
철 가옥에서는 방 1이 고방과 연결되어 전툇마루,고방,방 1의 순환이 이루어졌다.
⑨M-3FB
M-3FB형은 전툇마루가 중앙 3칸에 배치되며 후면에 마루가 추가된 형태로 1채의
가옥에서 나타났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안채 평면도 가옥명

중앙형

M-3FB 순천 김소아 가옥

M-3FBS 보성 복래 이상준
가옥

표 63.5칸형 홑집 M-3F형 측·후면마루 배치 사례

실의 구성을 살펴보면,부엌,방 1,방 2,방 3의 순으로 배치됬고,방 4의 전면에



모방이 위치하고 있다.후면마루는 방 1의 출입을 목적으로 배치된 형태로 규모가 작
았고 부엌의 측면에 문이 배치되어 큰방으로 이동하는 중간적 역할을 하였다.
M-3FBS
M-3FBS형은 전툇마루가 중앙 3칸에 배치되고 후면에 쪽마루가 배치되었으며 측면
에 툇마루가 배치된 형태로 1채의 가옥에서 나타났다.실의 구성은 부엌,방 1,방 2,
방 3,방 4의 순으로 배치되고 마루와 실의 구성은 전툇마루가 방 1,방 2,방 3의 전
면에 위치했고 쪽마루가 각 방의 후면에 배치됐으며 측면 툇마루가 방 4의 측면에 배
치됬다.전툇마루는 부엌과 방 4가 전퇴까지 확장됨으로 양측면 닫혀 전면만 개방돼
폐쇄적인 형태를 보였고 후면 쪽마루는 집채에 달아낸 형태로 방 1,방 2,방 3,방 4
의 후면에 배치돼 개방적인 형태를 보였다.측툇마루는 방 4의 측면에 배치되 측면을
통한 안채의 출입이 가능했으며 집안의 물건을 임시로 수장할 수 있는 외부 수장공간
으로도 쓰였다.부엌을 제외한 각 실은 전·후·측면에 마루가 배치돼 각 방은 마루를 통
해 출입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다.
M-3F1D
M-3F1D형은 전툇마루 3칸과 대청 1칸이 중앙에 배치된 형으로 4채의 가옥에서 나
타났다.실의 구성은 부엌,방 1,대청,방 2,방 3의 순으로 배치되고 이를 마루와 각
실의 접한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TypeA형은 부엌이 전퇴까지 확장돼 전툇마루의 측
면과 접한 형태를 보였고,B형은 부엌과 방 3이 전퇴까지 확장 돼 전툇마루의 양측면
이 접한 형태로 나타났다.이는 마루의 개방성과 연관 되며 A형은 전면과 좌우 측면
이 외부에 접하여 개방적인 형태를 보였고,B형은 전면만 개방된 폐쇄적인 형태로 나
타났다.중앙의 대청과 실의 구성을 살펴보면 보성 정상호 가옥에서는 방 2와 방 1이
대청과 연결되어 안채내 이동이 용이하게 나타났고,신안 이의종 가옥에서는 대청의
전·후면이 외부와 연결되어 외부의 출입이 가능한 형태를 보였으며 여수 박종실 가옥
과 광양 홍의원 가옥은 전툇마루에만 연결된 형태로 수장공간의 성격이 강한 형태를
보여 대청과 실의 구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안채 평면도 가옥명

중앙형 M-3F1D

TypeA 보성 정상호 가옥

신안 이의종 가옥

TypeB 여수 박종실 가옥

광양 홍희원 가옥

표 64.5칸형 홑집 M-3F1D형 Type별 사례

M-3F2D
M-3F2D형은 전툇마루 3칸과 대청 2칸이 중앙에 배치된 형이다.실의 구성은 부엌,
방 1,대청 2칸,방 2의 순으로 배치되고 각 실이 전퇴칸의 뒤로 물러 배치되었으며 전
퇴칸에는 방1과 대청 2칸의 전면에 마루가 배치된 형태로 나타났다.이는 마루의 개
방성과 연관되어 외부에 전면과 좌·우측면의 3면이 접하여 개방성이 강한 형태로 보여
졌다.대청 2칸은 각 1개의 실로 구분되어졌고 각 실에서 대청으로 이동할 경우 전퇴
를 통해서만 이동 가능한 형태로 나타나 수장기능과 의례기능이 주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안채 평면도 가옥명

중앙형 M-3F2D 나주 송병희 가옥

표 65.5칸형 홑집 M-3F2D형 사례



M-3F2DB
M-3F2DB형은 전툇마루 3칸과 대청 2칸이 중앙에 배치되고 후툇마루 4칸이 배치된
형태로 1채의 가옥에서 나타났다.실의 구성은 부엌,방 1,대청2칸,방 2의 순으로 배
치됬고,마루와 실의 구성을 살펴보면 각 실이 전퇴에 물러 위치해 전퇴칸에는 방 2과
대청 2칸의 전면에 마루가 배치되고 후면에는 부엌을 제외한 각 방에 후툇마루가 배치
됬다.대청은 전·후 툇마루와 연결돼 마루의 공간이 확장됨을 볼 수 있고,안채 내에서
방 1,2의 이동이 가능한 통로 기능을 수행한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안채 평면도 가옥명

중앙형

M-3F2DB 장흥 위규복 가옥

M-3F2DS

영암 김채수 가옥

영암 조영현 가옥

영암 최일석 가옥

표 66.5칸형 홑집 M-3F형 측·후면마루 추가 사례

M-3F2DS
M-3F2DS형은 전툇마루 3칸 대청 2칸이 중앙에 배치되고 측면에 툇마루가 배치된
형태로 3채의 가옥에서 나타났다.실의 구성은 부엌,방 1,대청 2칸,방 2의 순으로 배
치되고 마루와 실의 구성은 전툇마루가 방 1과 대청 2칸의 전면에 위치했고 측툇마루
가 방 2의 측면에 배치됬다.전툇마루의 개방성을 살펴보면 영암 조영현 가옥에서는
부엌의 개구부가 전퇴에 물러 배치됬고 방 2가 전퇴칸까지 확장돼 마루가 전면과 부엌
쪽 측면의 2면이 외부에 개방된 형태로 나타났다.영암 김채수 가옥과 영암 최일석 가
옥은 안채의 양단부에 위치한 부엌과 방 2가 전퇴까지 확장된 형태로 마루가 전면만



외부에 개방된 형태를 볼 수 있었다.대청은 3채 모두 방 1과 방 2에 연결돼 안채내
방의 이동이 가능한 통로기능을 수행한다.측면 툇마루는 방 2에 연결되어 외부에서
측면을 통한 출입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고 영암 최일석 가옥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상과 같이 5칸형 홑집 중앙형의 마루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지역적으로 여수,순
천,보성,광양,영암,나주,함평,장흥,신안,영암의 10개의 지역에서 32채로 분포됬
고,마루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 중 전툇마루의 칸수는 1칸형이 1채,2칸형이 17채,3
칸형이 14채로 2칸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마루의 양측면이 집채에 결합된 전면 개

영광

장성
담양

곡성

광주

나주

함평

무안

목포

진도

해남

영암

장흥
강진

보성

고흥

여수

광양

구례

화순

순천

완도

신안군

영광

장성
담양

곡성

광주

나주

함평

무안

목포

진도

해남

영암

장흥
강진

보성

고흥

여수

광양

구례

화순

순천

완도

신안군

3F1D

전면

개방형

3F2D

3FBS

3FB

전·좌·우

개방형

전·측면

개방형
구분

3F1D

전면

개방형

3F2D

3FBS

3FB

전·좌·우

개방형

전·측면

개방형
구분

2FB

전면

개방형

2F1D

2F

1F1D

전·좌·우

개방형

전·측면

개방형
구분

2FB

전면

개방형

2F1D

2F

1F1D

전·좌·우

개방형

전·측면

개방형
구분

2F2DS

전면

개방형

3F

2F2D

2F1DS

전·좌·우

개방형

전·측면

개방형
구분

2F2DS

전면

개방형

3F

2F2D

2F1DS

전·좌·우

개방형

전·측면

개방형
구분

전면

개방형

3F2DB

3F2DS

전·좌·우

개방형

전·측면

개방형
구분

전면

개방형

3F2DB

3F2DS

전·좌·우

개방형

전·측면

개방형
구분

그림 16.5칸 중앙형 지역분포도



구분
전면
개방형

전면과 양측면
개방형

전·측면
개방형 빈도 특징

빈도 지역 빈도 지역 빈도 지역

1F 1 나주 1 1

전면 개방형은 8채로 나타났
고,전면과 양측면 개방형은
8채로 나타났으며 전측면 개
방형은 16채로 전·측면 개방
형이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
났다.

2F 1 여수 1 4
나주 2
보성 1
함평 1

12
담양 1
나주 2
광양 1
신안 8

17

3F 7

순천 2
보성 1
여수 1
광양 1
영암 2

3
광양 1
나주 1
장흥 1

4
보성 1
신안 1
여수 1
영암 1

14

표 67.마루의 개방성에 따른 지역 분포

방형은 순천,보성,여수,광양,영암의 동·남 해안지역에 분포됨을 볼 수 있었고 2F
형보다는 3F형이 대부분으로 나타났고,마루의 측면이 집채와 결합돼 전면과 측면이
외부에 접한 전·측면 개방형은 2F형이 12채,3F형이 4채로 주로 2F형에서 많이 볼 수
있었고 특히 신안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마루의 전면과 양측면이 개방된 유형은
지역적으로 나주,보성,장흥의 중부 내륙지역과 남부 해안지역에서 주로 나타났고
특히 나주에서 1F형,2F형,3F형으로 다양한 마루칸수형태를 볼 수 있었다.

구분 전면 개방형
전면과
양측면
개방형

전·측면
개방형

1F1D 1
2F 2 3
2F1D 1 4
2F2D 8
3F 3 1
3F1D 2 3
3F2D 2 2 1

전면 개방형

1

전면

개방형

2

전면

개방형

3

전면

개방형

2

전면

 개방형

2

전면과

양측면

 개방형

1

전면과

 양측면

개방형

전면과

양측면

개방형

4

전면과

양측면

개방형

1

전면과

양측면

개방형

전면과

 양측면

 개방형

2

전·측면

개방형

3

전·측면

개방형

8

전·측면

 개방형

3

전·측면

개방형

1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F1D 2F 2F1D 2F2D 3F 3F1D 3F2D

표 68.유형별 개방성에 의한 빈도



5555칸칸칸칸

중앙형중앙형중앙형중앙형

M-1F1D

2F

나주 정준성 가옥

나주 1

담양 김기영 가옥

담양 1

나주 1

광양 장석기 가옥

광양 1

나주 조일황 가옥

여수 장옥례 가옥

나주 2

여수 1

2F1D

M-2F

나주 나길동 가옥

나주 2

B

A

A

B

보성 임봉출 가옥

보성 1

함평 1

2F2D

신안 정성철 가옥

신안 6

완도 1

신안 박인숙 가옥

신안 1

M-3F

3F

B

A

광양 주금철 가옥

광양 1

순천 최수길 가옥

순천 1

순천 김소아 가옥

순천 1

보성 이상준 가옥

보성 1

3F1D

B

A 보성 1

신안 1

여수 1

광양 1

보성 정상호 가옥

광양 홍희원 가옥

3F2D 나주 1

나주 송병희 가옥

영암 김채수 가옥

영암 3

장흥 위규복 가옥

장흥 1

방2
부엌 S

방2

F

방1
DD

F F

2FB

2F1DS

2F2DS

3FB

3FBS

3F2DS

3F2DB

그림 17.5칸 중앙형 분류체계표

대청이 나타난 가옥은 32채의 가옥 중 24채로 나타났고 대청 1칸형과 대청 2칸형으
로 구분돼 나타났다 대청 1칸형은 폐쇄형과 방 1과 연결형,외부 연결형,방 1과 외부
에 연결형 4가지로 구분 됐고 폐쇄형은 나주,여수,광양의 3개 지역,큰방과 연결형은
함평,외부에 연결형은 나주,신안의 2개지역,방 1과 외부에 연결형은 보성지역에서
분포했다.대청 2칸형은 폐쇄형에서 나주,방 1과 연결형은 신안,외부에 연결형은 신
안,방 1과 외부에 연결형은 신안,방 1과 방 2,외부에 연결된 형은 장흥과 영암에서
분포했다 대청 1칸과 대청 2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구성은 방 1과 외부에 연결된 구
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폐쇄형이 7채의 가옥에서 나타났다.



구분 폐쇄형 방 1과 연결형 외부에 연결형 방 1과 외부에
연결형

방 1과 방 2,외부에
연결된 형

1F 1D
나주 정준성 가옥

나주 1

2F

1D
나주 김기환 가옥 함평 모락원 가옥 보성 임봉출 가옥

나주 2
여수 1 함평 1 보성 1

2D
신안 정민찬 가옥 신안 최사섭 가옥 신안 김계식 가옥

신안 1 신안 1 신안 5
완도 1

3F

1D
여수 박종실 가옥 신안 이의종 가옥 보성 정상호 가옥

여수 2
광양 1 신안 1 보성 1

2D
나주 송병희 가옥 장흥 위규복 가옥

나주 1 장흥 1
영암 3

표 69.지역별 대청과 실의 구성



2).편중형
①T-2F
T-2F형은 전툇마루 2칸이 단부에 배치된 형으로 1채의 가옥에서 나타났다.실의 구
성은 부엌,방 1,방 2의 순으로 배치되고 부엌의 전면에 모방의 형식으로 방 3과 방 4
가 위치하고 있다.전퇴에 배치된 마루는 방 1과 방 2의 전면에 위치하고 전면과 좌·
우 측면의 3면이 외부에 접한 형태로 개방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안채 평면도 가옥명

편중형 T-2F 함평 조연림 가옥

표 70.5칸형 홑집 T-2F형 사례

②T-2F1D
T-2F1D형은 5채의 가옥에서 나타났고 전툇마루 2칸과 대청 1칸이 단부에 배치된
형태이다.실의 구성은 방 3,부엌,방 1,대청의 순으로 배치되고 부엌의 전면에 모방
형식으로 방 2가 위치하고 있다.이를 마루와 각 실의 접한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부
엌이 전퇴에 물러 위치함으로 전퇴칸에 마루만 배치된 A형과,부엌이 전퇴까지 확장되
어 마루의 측면과 접한 B형으로 분류됬다.이는 마루의 개방성과 연관 되어 살펴보면
TypeA형은 전면과 좌·우측면이 외부에 접하여 3면이 개방된 형태를 볼 수 있었고,B
형은 전면과 측면이 외부에 접하여 2면이 개방된 형태로 나타났다.특히 신안 김병섭
가옥과 신안 지석태 가옥에서는 전퇴의 단부에 고방이 배치되어 전면과 측면의 2면
이 개방된 형태로 나타나 실의 설치에 따라 전퇴의 개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모든 가옥에서 대청은 방 1과 연결되어 전툇마루,대청,방 1의 순환 동선
체계를 볼 수 있었으며 외부와 직접 연결된 유형을 살펴보면 측면이 외부와 연결된 유
형은 신안 김병섭 가옥에서 나타났고,후면이 연결된 유형은 신안 이길순 가옥과 완도
박중권 가옥에서 볼 수 있었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안채 평면도 가옥명

편중형 T-2F

TypeA

신안 김병섭 가옥

신안 이길순 가옥

신안 지석태 가옥

완도 박중권 가옥

TypeB

신안 아무개 가옥

표 71.5칸형 홑집 T-2F1D형 Type별 사례

③T-3F
T-3F형은 전툇마루가 단부 3칸에 배치된 유형으로 1채의 가옥에서 나타났으며 실의
구성은 방 3,부엌 2칸,방 1,방 2의 순으로 배치되고 마루와 실의 구성은 부엌의 일
부가 전퇴까지 확장돼 마루의 측면과 접하였다.이는 마루의 개방성과 연관되어 외부
에 전면과 측면이 접하여 2면이 개방된 형태를 볼 수 있었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안채 평면도 가옥명

편중형 T-3F 영광 강성달 가옥

표 72.5칸형 홑집 T-3F형 사례

특히 부엌의 일부 전면에 마루가 배치돼 부엌이 다른 가옥에서 나타나는 측면 출입
방식이 아닌 정면 출입 방식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④T-3F1D
T-3F1D형은 전툇마루가 단부로부터 시작한 3칸에 배치되고 중앙칸에 대청 1칸이
배치된 형태로 3채의 가옥에서 나타났다.실의 구성은 부엌,방 1,대청,방 2의 순으로
배치되었으며 부엌의 전면에 모방이 위치하고 있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안채 평면도 가옥명

편중형 T-3F1D

무안 박익경 가옥

신안 남면희 가옥

여수 주계헌 가옥

표 73.5칸형 홑집 T-3F1D형 사례



3채 모두 부엌이 전퇴칸에 물러 배치된 형태로 전툇마루는 전면과 좌·우 측면의 3면
이 외부에 개방되었다.대청은 실과의 구성에서 방 1과 방 3에 연결돼 안채 내 통로의
기능을 수행하였고 후면에 개구부가 설치되어 후면에서 외부 출입이 가능했으며 여수
주계헌 가옥에서는 실과의 구성이 방 1과 연결된 형태로 나타났다.
⑤T-3F1DB
T-3F1DB형은 전툇마루가 단부로부터 시작한 3칸에 배치되고 중앙칸에 대청 1칸이
배치된 형태로 1채의 가옥에서 나타났다.실의 구성은 방 4,부엌,방 1,대청,방 3의
순으로 배치되고 마루와 실의 구성은 부엌이 전퇴까지 확장됨으로 전면과 측면의 2면
이 외부에 개방된 형태를 보였고,후면에 배치된 툇마루는 대청과 방 1에 접하여 외부
에 마루를 통한 출입이 가능하게 나타났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안채 평면도 가옥명

편중형

T-3F1DB 여수 최윤식 가옥

T-3F1DS

완도 박희남 가옥

장흥 선태규 가옥

표 74.5칸형 홑집 T-3F1D형 측·후면마루 추가 사례



⑥T-3F1DS
T-3F1DS형은 전툇마루가 단부로부터 시작한 3칸에 배치되고 중앙칸에 대청 1칸이
배치됬으며,측면에 툇마루가 위치한 형태로 2채의 가옥에서 나타났다.실의 구성은 부
엌,방 1,대청,방 2의 순으로 배치되고 부엌의 전면에 모방이 위치하고 있다.이를 마
루와 각실의 접한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완도 박희남 가옥은 부엌이 전퇴에 물러 배치
돼 전툇마루가 전면과 좌·우 측면의 3면이 개방 됬고,장흥 선태규 가옥에서는 부엌이
전퇴칸까지 확장돼 전툇마루가 전면과 측면의 2면이 개방된 형태로 나타났다.측면 툇
마루는 전퇴와 연결돼 안채내 마루를 통한 전·측면 이동이 가능했고,장흥 선태규 가
옥에서는 방 3의 측면에 개구부가 설치되어 측툇마루를 통한 외부 출입이 가능했다.
실과 대청의 구성에서는 대청이 방 1과 통하고 외부에 직접 출입하는 개구부가 설치되
어 실내에서는 큰방과 이동이 가능하고 외부의 전면에서는 툇마루를 통한 출입과 후면
에서는 직접 대청과 통하는 이동경로가 나타났다.
⑦T-3F2D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안채 평면도 가옥명

편중형 T-3F2D
(4)

신안 김성배 가옥

신안 김영택 가옥

신안 양정식 가옥

진도 조태호 가옥

표 75.5칸형 홑집 T-3F2D형 사례



T-3F2D형은 전툇마루가 단부로부터 시작한 3칸에 배치되고 단부칸에 대청 2칸이
배치된 형태로 4채의 가옥에서 나타났다.실의 구성을 살펴보면 부엌,방 1,대청 2칸
의 순으로 배치되고 부엌의 전면에 모방이 위치하고 있다.이를 마루와 각 실의 접한
형태를 살펴보면 전툇마루는 대청 2칸과 방 1의 전면에 배치되고 전면과 좌·우 측면의
3면이 개방된 형태로 나타났고 대청은 방 1과 연결되어 순환이 가능했고,신안 양정식
가옥과,진도 조태호 가옥에서 측면과 후면이 외부에 직접 연결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⑧T-3F2DS
T-3F2DS형은 전툇마루가 단부로부터 시작한 3칸에 배치되고 단부칸에 대청 2칸이
배치되었으며,측면에 툇마루가 위치한 형태로 1채의 가옥에서 나타났다.실의 구성
은 부엌,방 1,대청 2칸의 순으로 배치되었고 부엌의 전면에 모방이 위치한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안채 평면도 가옥명

편중형

T-3F2DS 신안 박은일 가옥

T-3F2DBS 신안 고홍길 가옥

표 76.5칸형 홑집 T-3F2D형 측·후면마루 추가 사례

전툇마루는 전면과 좌·우측면의 3면이 개방된 형태로 나타났고 측면마루와 연결돼
마루를 통한 전면과 측면이 이동 가능했다.대청은 방 1과 통하여 대청,방 1,전툇마
루가 순환됬고 측면 마루는 안채의 측면과 통한 개구부가 없어 안채 내 측면이동과 외
부수장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나타났다.



⑨T-3F2DBS
T-3F2DBS는 전툇마루가 단부로부터 시작한 3칸에 배치돼 단부칸에 대청 2칸이 배
치된 형태로 1채의 가옥에서 나타났다.실의 구성은 부엌,방 1,대청 2칸의 순으로 배
치되었고 부엌의 전면에 모방이 위치한다.전툇마루는 전면과 좌·우측면의 3면이 개방
된 형태로 나타났고 측면 마루와 연결돼 마루를 통한 전면과 측면이 이동 가능했다.
후면의 툇마루는 측면이 안방과 고방에 접하여 후면만 개방된 형태로 나타났고 안채의
마루를 통한 출입은 전·후·측면의 3면이 가능했다.
T-4FB
T-4FB형은 전툇마루가 단부로부터 시작한 4칸에 배치되고 후면에 툇마루가 배치된
형태로 1채의 가옥에서 나타났다.실의 구성을 살펴보면 부엌,방 1,방 2,방 3,방 4
의 순으로 배치된다.각 실은 전퇴칸에 물러 배치된 형태로 전툇마루가 전면과 좌·우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안채 평면도 가옥명

편중형 T-4FB 순천 박천호 가옥

표 77.5칸형 홑집 T-4FB형 사례

측면의 3면이 개방돼 방 1,방 2,방 3,방 4의 전면에 위치했고 후툇마루는 방 2,3
의 후면에 위치한 형태로 나타났다.
T-4F2DS
T-4F2DS형은 전툇마루가 단부로부터 시작한 4칸에 배치되고 단부칸에 대청 2칸이
배치되며 측면에 툇마루가 배치된 형태로 1채의 가옥에서 나타났다.실의 구성을 살펴
보면 부엌,방 1,대청 2칸의 순으로 배치되고 마루와 실의 구성은 전툇마루가 방 1,
대청 2칸,방 2의 전면에 위치했으며 측면 툇마루가 방 2의 측면에 배치됬다.전툇마루
는 부엌이 전퇴까지 확장돼 전툇마루의 측면과 접한 형태로 마루가 외부에 전면과 측



면의 2면이 개방됬다.측면 툇마루는 방 2의 측면에 개구부가 설치되어 마루를 통한
측면 출입이 가능하게 나타났다.대청 2칸은 전면으로만 개구부가 설치됨으로 공간의
페쇄적인 성향이 나타났으며 주로 의례나 수장공간의 기능이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안채 평면도 가옥명

편중형

T-4F2DS 화순 주제정 가옥

T-4F2DB
S 장흥 백종원 가옥

표 78.5칸형 홑집 T-4F2D형 측·후면마루 추가 사례

T-4F2DBS
T-4F2DBS형은 전툇마루가 단부로부터 시작한 4칸에 배치되고 단부칸에 대청 2칸
이 배치되며 측면과 후면에 툇마루가 배치된 형태로 1채의 가옥에서 나타났다.실의
구성을 살펴보면 부엌,방 1,대청 2칸의 순으로 배치되고 마루와 실의 구성은 전툇마
루가 방 1,대청 2칸,방 2의 전면에 위치했으며 측면 툇마루가 방 2의 측면에 배치됬
고 중앙칸의 대청 1칸에 배치돼 마루를 통한 안채의 전·후·측면의 출입이 가능하게 나
타났다.대청은 방 1과 방 2에 연결되어 안채 내에서 각 실에 출입하는 통로기능을 보
였고 전·측면 툇마루가 연결돼 마루를 통한 측면이동이 가능하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5칸형 홑집의 마루 단부 배치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지역적으로 함평,
신안,완도,무안,여수,진도,순천,영광,장흥,화순의 10개 지역에서 분포했고 마루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 중 전툇마루의 칸수는 2칸형이 6채,3칸형이 13채,4칸형이 3채
로 3칸형이 주류를 이뤘다.안채의 외부에 배치된 툇마루의 형태는 전면과 양측면 개
방형과 전·측면 개방형으로 분류됬다.이를 지역적으로 편중형은 주로 도서지역에서
나타났고 특히 전면과 양측면 개방형이 전툇마루 3칸이 단부에 배치된 신안에서 주로
나타났다

구분
전면과 양측면
개방형

전·측면
개방형 합 특징

빈도 지역 빈도 지역

2F 5
함평 1
신안 3
완도 1

1 신안 1 6 편중형은 주로 도서지역에서
나타났고 특히 전면과 양측면
개방형이 전툇마루 3칸이 단
부에 배치된 신안에서 주로
나타났다.4F형은 전면과 양
측면이 개방된 유형에서 순천
지역에 분포 되었으며 전·측
면 개방형은 화순과 장흥에서
분포했다.전툇마루의 규모에
있어서 편중형은 3F형에서 대
부분으로 나타났다.

3F 10

무안 1
신안 6
여수 1
완도 1
진도 1

3
영광 1
여수 1
장흥 1

13

4F 1 순천 1 2 화순 1
장흥 1 3

표 79.마루의 개방성에 따른 지역 분포

4F형은 전면과 양측면이 개방된 유형에서 순천지역에 분포되었으며 전·측면 개방형
은 화순과 장흥에서 분포했다.전툇마루의 규모에 있어서 편중형은 3F형에서 대부분으
로 나타났다.

구분
전면과
양측면
개방형

전·측면
개방형

2F 1
2F1D 4 1
3F 1
3F1D 4 2
3F2D 6
4F 1
4F2D 2

전면과

양측면

개방형

 1

전면과

양측면

개방형

 4

전면과

양측면

개방형

 4

전면과

 양측면

개방형

 6

전면과

양측면

 개방형

 1

전·측면

개방형

 1

전·측면

개방형

 1

전·측면

개방형

 2

전·측면

개방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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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0.유형별 개방성에 의한 빈도



구분 폐쇄형 방 1과 연결형 외부에 연결형 방 1과 외부에 연결형 방 1과 방 2,외부에
연결된 형

2F 1D 신안 지석태 가옥 신안 김병섭 가옥

신안 2 신안 2
완도 1

3F

1D 여수 최윤식 가옥 여수 주계헌 가옥 무안 박익경 가옥

여수 1
여수 1
완도 1
장흥 1

무안 1
신안 1

2D
신안 김성배 가옥 신안 고홍길 가옥 신안 양정식 가옥

신안 3 신안 1 신안 1
진도 1

4F 2D
화순 주제정 가옥 장흥 백종원 가옥

화순 1 장흥 1

표 81.지역별 대청과 실의 구성

대청이 나타난 가옥은 19채의 가옥에서 나타났고 대청 1칸형과 대청 2칸형으로 구분
돼 나타났다.대청 1칸형은 방 1과 연결형은 신안지역,외부에 연결형은 여수,방 1과
외부에 연결형은 여수,완도,장흥,방 1과 2,외부에 연결형은 무안과 신안지역에서 분
포했다.대청 2칸형은 폐쇄형에서 화순지역,방 1과 연결형과 외부에 연결형은 신안,
방 1과 방 2,외부에 연결된 형은 신안과 진도,장흥지역에서 분포됬다.펹중형 대청에
서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방 1과 연결된 유형과 방 1,방 2,외부에 연결된 유형이
가장 많았다.



3).분리형
①S-3F1D
S-3F1D형의 실의 구성은 대청,방 1,부엌,방 2,방 3의 순으로 배치 됬고,3칸의
전툇마루가 대청과 방 1의 전면에 2칸,방 2의 전면에 1칸으로 분리 배치 됬으며,대청
1칸이 단부칸에 배치된 형태로 2채의 가옥에서 나타났다.이를 마루와 각 실의 접한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전퇴칸에만 마루가 배치된 TypeA형과 방 3이 전퇴까지 확장
돼 마루의 측면과 접한 B형으로 분류됬다.이는 마루의 개방성과 연관돼 A형은 전면
과 좌·우 측면이 외부에 접하여 3면이 개방된 형태를 볼 수 있었고,B형은 단부에 배
치된 전툇마루 2칸은 3면이 개방된 형태로 나타났고,중앙부에 배치된 전툇마루 1칸
측면이 방 3과 접해 전면과 측면의 2면이 개방된 형태로 나타났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안채 평면도 가옥명

분리형 S-3F1D

TypeA
완도 강계석 가옥

TypeB

완도 김봉순 가옥

표 82.5칸형 홑집 S-3F1D형 사례

②S-4F2DB
S-4F2DB형의 실의 구성은 대청 2칸,방 1,부엌의 순으로 배치됬고 부엌의 전면에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안채 평면도 가옥명

분리형 S-4F2DB 완도 김현주 가옥

표 83.5칸형 홑집 S-4F2DB형 사례



방 2가 배치됬으며,전면에 툇마루가 4칸이 배치됬고 후면에 툇마루가 배치된 형태
로 1채의 가옥에서 나타났다.실과 마루의 구성을 살펴보면 4칸의 전툇마루가 대청 2
칸과 방 1의 전면에 3칸이 배치되고,방 2의 전면에 1칸이 배치되며,후툇마루는 단부
칸 대청의 후면에 1칸이 배치됬다.이는 마루의 개방성과 연관돼 전툇마루 4칸은 전면
과 좌·우측면이 외부에 개방된 형태로 나타났다.대청은 방 1과 연결돼 안채의 전·후
툇마루와 방 1,대청의 유기적인 동선이 나타났다.

구분
전면과 양측면
개방형

전·측면
개방형 합 특징

빈도 지역 빈도 지역

3F 1 완도 1 1 완도 1 2
5칸형 홑집 분리형은 3채로
나타났고 지역적으로 완도에
서 나타나는 마루형으로 보여
진다.

4F 1 완도 1

표 84.마루의 개방성에 따른 지역 분포

구분 방 1과 연결형 방 1과 외부에 연결형

3F 1D

완도 강계석 가옥 완도 김봉순 가옥
완도 1 완도 1

4F 2D

완도 김현주 가옥
완도 1

표 85.지역별 대청과 실의 구성

이상과 같이 5칸형 홑집의 마루 분리 배치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분포된 지역은 완
도에서 3채로 분포됬고 전·측면 개방형에서 1채 전면과 양측면 개방형에서 2채로 나타
났고 대청은 방 1과 연결된 형과 방 1,2와 연결된 형으로 2채가 나타났다.



333...222...444...666칸칸칸형형형 마마마루루루
조사된 6칸형 홑집의 가옥 수는 총 8채로 나탔고 마루유형은 전툇마루 평면상 구성
형태에 따라 중앙형,편중형,분리형으로 분류되며 3가지 유형은 대청이 1칸이 배치된
유형과 대청이 2칸이 배치된 유형으로 분류됬고 분리형에서는 대청 1칸형만 나타났다.
중앙형에서 나타난 유형은 3가지 유형으로 전툇마루 2칸과 대청 1칸이 배치된
M-2F1D형,전툇마루 4칸과 대청 2칸이 배치된 M-4F2D형,전툇마루 4칸과 대청 2칸,
후면마루가 배치된 M-4F2DB형으로 나눠졌다.
편중형에서 나타난 유형은 4가지 유형으로 전툇마루 2칸과 대청 1칸이 배치된
T-2F1D형,전툇마루 3칸과 대청 2칸이 배치된 T-3F2D형,전툇마루 4칸과 대청 2칸
측·후면 마루가 배치된 T-4F2DS형,전툇마루 5칸과 대청 2칸 측·후면 마루가 배치된
T-5F2DBS형으로 분류 됬다.
분리형에서 나타난 유형은 완도 고영호 가옥으로 S-5F1DB형으로 나타났다.
6칸형 홑집의 유형은 8채로 나타났고 8채 모두 다른 형태로 구성됬고 각 유형을 중
앙형 ,편중형,분리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중앙형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안채 평면도 가옥명

중앙형

대청
1칸 M-2F1D 신안 오용남 가옥

대청
2칸

M-4F2D 고흥 김학선 가옥

M-4F2DB 무안 임복 가옥

표 86.6칸형 홑집 중앙형 사례



①M-2F1D
M-2F1D형의 실의 구성은 모방,부엌 2칸,방 1,대청,방 2의 순으로 배치되고,2칸
의 전툇마루가 대청과 방 1의 전면에 배치된 형태로 신안 오용남 가옥에서 나타났다.
전툇마루는 전면과 좌·우 측면의 3면이 개방된 형태로 나타났고 대청은 방 1과 연결돼
순환이동이 가능했다.
②M-4F2D
M-4F2D형의 실의 구성은 부엌,방 1,대청 2칸,방 2,방 3의 순으로 배치되고,전
툇마루가 방 1,대청 2칸,방 2의 전면에 배치된 형태로 고흥 김학선 가옥에서 나타났
다.전툇마루는 전면과 좌·우 측면이 외부에 접하여 개방성이 강하게 나타났다.대청은
중앙부에 배치되고 방 1,2와 연결되 안채내 이동이 가능한 통로 기능을 하며 주로 가
족 공동공간과 의례의 공간으로 사용됬다.
③M-4F2DB
M-4F2DB형의 실의 구성은 부엌,방 1,방 2,대청 2칸,방 3의 순으로 배치되고,전
툇마루가 방 1,방 2,대청 2칸의 전면에 배치됬으며 후면에 툇마루 1칸이 위치한 형태
로 무안 임복 가옥에서 나타났다.전툇마루의 개방성은 부엌과 방 3이 전퇴까지 확장
돼 마루의 양측면과 접한 형태로 마루가 외부에 전면만이 외부에 개방됬다.대청은 방
2와 방 3에 연결돼 안채내 이동이 가능하고 후면에 외부와 직접 출입하는 문이 설치됨
으로 전·후면 출입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다.

2).편중형
①T-2F1D
T-2F1D형은 전툇마루가 단부로부터 시작한 2칸에 배치되고 단부칸에 대청 1칸이 배
치된 형태로 신안 황정채 가옥에서 나타났다.실의 구성은 창고,방 2,부엌 2칸,방 1,
대청의 순으로 배치됬고 전툇마루는 전면과 좌·우 측면의 3면이 개방됬다.대청은 실과
의 구성에서 방 1과 연결돼 방 1,대청,전툇마루의 순환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다.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안채 평면도 가옥명

편중
형

대청
1칸 T-2F1D 신안 황정채

가옥

대청
2칸

T-3F2D

신안 김승
가옥

신안 박인관
가옥

T-4F2DS 영암 최연창
가옥

T-5F2DB
S

곡성 윤순례
가옥

표 87.6칸형 홑집 편중형 사례

②T-3F2D
T-3F2D형은 전툇마루가 단부로부터 시작한 3칸에 배치되고 단부칸에 대청 2칸이
배치된 형태로 2채의 가옥에서 나타났다.실의 구성은 방 2,부엌,방 1,대청 2칸의 순
으로 배치됬고 전툇마루는 전면과 좌·우 측면의3면이 개방됬다.대청은 실과의 구성에
서 방 1과 연결돼 방 1,대청,전툇마루의 순환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다.



③T-4F2DS
T-4F2DBS형은 전툇마루가 단부로부터 시작한 4칸에 배치되고 중앙칸에 대청 2칸
이 배치되며 측면과 후면에 툇마루가 배치된 형태로 영암 최연창 가옥에서 나타났다.
실의 구성은 방 1,대청 2칸,방2,부엌의 순으로 배치되고 부엌의 전면에 모방이 위치
하고 있다.마루와 실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툇마루가 방 1,대청 2칸,방 2의 전면에
위치했으며 측면툇마루가 방 2의 측면에 배치됬다.전툇마루는 전면과 좌·우측면이 개
방된 형태로 나타났고 측면 툇마루는 전퇴와 연결되 안채내 마루를 통한 측면 이동이
가능하게 나타났다.대청 2칸은 방 1과 방 2에 연결돼 안채 내에서 각 실에 출입하는
통로기능을 보였고 안채내 마루를 통해 유기적인 공간이 나타났다.
④T-5F2DBS
T-5F2DBS형의 실의 구성은 부엌,방 1,방 2,대청 2칸,방 3의 순으로 배치됬고 전
툇마루가 부엌을 제외한 각 방의 전면에 배치됬으며 후면 툇마루가 방 1,방 2,대청의
후면에 위치했고,측면에 툇마루가 배치된 형으로 곡성 윤순례 가옥에서 나타났다.실과
마루의 구성은 부엌이 전퇴까지 확장돼 전툇마루의 측면과 접해 전면과 측면의 2면이
개방된 형으로 나타났고,후면 툇마루는 3면이 개방됬으며 측면마루는 전퇴와 연결돼 안
채내 마루를 통한 전·측면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다.대청은 전·후에 마루가 배치
되어 문 개방시 확장된 마루 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고 다른 실과 연결되지 않았다.
3).분리형

구분 마루유형 기본형 안채 평면도 가옥명

편중형 S-5F1DB 완도 고영호 가옥

표 88.6칸형 홑집 분리형 사례

6칸형 홑집에서 분리형은 완도 고영호 가옥에서 나타났고 실의 구성은 대청,방 1,부
엌,방 2,방 3,방 4의 순으로 배치됬으며,마루구성은 전면에 전툇마루가 방 2,3,4의



전면에 3칸이 배치되고,방 1과 대청의 전면에 2칸이 배치됬으며 후툇마루는 방 1과
대청의 후면에 배치된 형태로 나타났다.대청은 방 1과 연결되어 방 1,대청,전툇마루,
후툇마루가 유기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6칸형 홑집의 마루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지역적으로 주로 해안과 도서
지역인 신안,영암,곡성,고흥,완도의 5개 지역에서 8채의 가옥이 분포했고,마루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 중 전툇마루의 칸수는 2칸형이 2채,3칸형이 1채,4칸형이 3채,
5칸형이 1채로 4칸형 가옥이 가장 많았으며,안채에 마루가 배치되는 형태상 중앙형에
서 3채,편중형에서 5채,분리형에서 1채로 나타났다.특히 마루를 통해 해안과 도서
지역이 분류 됬고 도서지역에서는 전툇마루가 주로 2칸형 또는 3칸형이 안채에 배치
된 것에 반에 해안지역에서는 4칸형 이상의 마루가 안채에 배치된 유형이 많았다.

6666칸형칸형칸형칸형홑집홑집홑집홑집

중앙형

단부형

분리형

신안오용남가옥

신안 1M-2F

M-4F

2F1D

4F2D 4F2DB

고흥김학선가옥

고흥 1

무안임복가옥

무안 1

T-2F

T-3F

T-4F

T-5F

2F1D 신안 1

3F2D
신안 1

4F2DS

5F2DBS

신안김승가옥

영암 1

영암최연창가옥

곡성 1

곡성윤순례가옥

완도 1S-5F 5F1DB

신안황정채가옥

완도고영호가옥

그림 18.6칸형 홑집 분류체계표



영광

장성
담양

곡성

광주

나주

함평

무안

목포

진도

해남

영암

장흥강진

보성

고흥

여수

광양

구례

화순

순천

완도

신안군

영광

장성
담양

곡성

광주

나주

함평

무안

목포

진도

해남

영암

장흥강진

보성

고흥

여수

광양

구례

화순

순천

완도

신안군

전면

개방형

5F1DB(분)

5F2DBS(편)

4F2DS(편)

4F2DB(중)

4F2D(중)

3F2D(편)

2F1D(편)

2F1D(중)

전·좌·우

개방형

전·측면

개방형
구분

전면

개방형

5F1DB(분)

5F2DBS(편)

4F2DS(편)

4F2DB(중)

4F2D(중)

3F2D(편)

2F1D(편)

2F1D(중)

전·좌·우

개방형

전·측면

개방형
구분

그림 19.6칸홑집 마루유형 지역분포도

전툇마루의 개방성을 살펴보면 무안 임복 가옥을 제외한 각 가옥은 3면이 외부에
개방된 형태나 2면이 외부에 개방된 형태로 나타났고 특히 도서지역에서는 전면과 좌·
우 측면이 외부에 개방되었다.대청은 신안 오용남 가옥과 완도 고영호 가옥을 제외한
7채에서 모두 대청 2칸형이 나타났으며 신안과 완도에서는 대청이 단부에 배치된데 반
해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에서는 대청이 중앙칸에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었다.분리형은
완도 고영호 가옥 1채에서 나타났고 부엌을 제외한 각 방에 위치했으며 대청이 단부칸
에 배치되어 부엌을 경계로 사랑공간과 안채의 공간이 분리됬다.



333...333...마마마루루루유유유형형형의의의 지지지역역역별별별 특특특징징징
한반도에 있어 일반 서민이 살던 소농가의 집은 지역적으로 평면구성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오랜 역사와 환경
이 지역에 맞는 정주공간을 형성시켰으며,그 공간은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바탕이
되었다.82)본 연구는 지역별로 가장 특징적인 건축요소로 마루를 선정하였으며 앞서
유형화한 마루형태를 이용하여 각 지역의 주거의 안채에 관한 건축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333...333...111...서서서남남남부부부 지지지역역역
111)))...지지지역역역환환환경경경

전남지역의 지형은 대체적으로 동북부는 산지가 많고 서남부는 평지와 구릉성 산지
로 되어 있다.서남부 중심에는 호남의 대표적 큰 강인 영산강이 있다.담양군 용추봉
에서 발원하여 광주와 나주,무안,영암 등을 거쳐 목포 앞바다로 흘러가는 영산강 주
변으로는 일찍부터 부족 사회가 발달했었고 특히 조선조에 있어서는 나주가 영산강의
핵심도시로 자리하였다.즉 나주는 영산강 수계의 중하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교적
넓은 평야를 포함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정착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졌으며,근대화 이
전의 농업 중심 사회에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중심성이 강했다.특히 대외교통이 불편
했던 시절에는 영산강 주변의 넓은 농경지와 양호한 기후조건이 결합됨으로써 일찍부
터 전라도의 중심지로 성장했었다.따라서 넓은 영산강 유역의 평야지대에 조성된 마
을과 민가는 전남의 상징성과 함께 대표성이 있는 정주공간으로 형성된다.
영광,함평,무안,해남,강진 지역 등은 영산강의 내륙문화권에 속해있으면서도 한
편으로는 바다와도 접해있어 해양문화권에도 속해있는 지역이다.특히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은 임란이후 도서지방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섬 문화를 일구어 냈는데 주거문화
에서도 서로의 상관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제주 근해로부터 완도와 진도,신안구도,동지나해를 지나 중국대륙으로 이어지는 이
곳 서남해는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동양 문화의 중요한 교통로가 되어 왔다.

82)김지민,전남지방 민가의 안채 평면형 연구



도서 수는 전남 지역만 무려 265여 개의 유인도와 1689개의 무인도가 있어 섬들만 모
아서 군이 된곳도 세군데나 있다.이 지역은 임란 이후 인근 내륙지방에서 유입한 이
주민에 의해 새롭게 조성된 곳이다.17,18세기에 이주민들은 섬에 집중적으로 유입하
였다.전반적으로 조선후기 도서주거문화의 형성체계는 크게 두 갈래로 살펴볼 수 있
는데 그 하나는 왜구의 칩입과 정부의 공도정책으로 인해 한때 비워있던 섬에 17-18
세기경 다시 새로운 입도상들에 의해 재구성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서성,즉 바다에
둘러싸인 격리,해양성 자연환경,제한된 자원 협소한 영토 등의 영향에 관한 것이다.
즉,포괄적으로 도서문화는 이주된 문화라는 점,그러나 한 문화가 상이한 도서환경으
로 이전될 때 이준된 문화는 새로운 거주지의 구속력에 대처해 나기기에 용이한 형태
로 변모해간다는 사실이 도서문화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시되어야 할 사항이다.

222)))...서서서남남남부부부 해해해안안안···도도도서서서지지지역역역의의의 대대대표표표적적적 마마마루루루 유유유형형형
①3칸형
서남부 해안·도서지역의 대표적 마루 유형 중 3칸형은 M-1F형과 T-2F1D형의 2가
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림 20.3칸 대표유형 지역 분포도



구분 마루 유형 분포
지역 대표 사례

3
칸
형

M-1F

방1
도장방부엌

FF

신안

완도

M-2F1D
전·측면 2면 개방형

함평

표 89.서남부 도·서해안지역 3칸형 마루배치 유형

각 유형을 살펴보면 1F형은 신안과 완도의 도서 지역에서 분포했으며 두유형 다 중
앙에 전툇마루가 배치된 유형은 같지만 신안의 실 구성은 중앙 마루를 통해 안채에 출
입하고 안채 내에서 각방으로 연결되는 동선체계를 보이지만 완도의 실의 구성은 각
실이나 외부에서 안채에 출입할 시에는 반드시 전툇마루를 통해 출입하는 동선체계가
나타났다.
T-2F1D형은 함평에서 나타난 마루 유형으로 부엌이 전퇴까지 확장돼 마루의 측면

과 접하고 접합부에 문이 설치되어 안채내 마루를 통한 부엌 출입이 가능한 형태로 나
타났다.



②4칸형
서남부의 4칸형 가옥은 중앙형에서 M-1F형으로 신안과 영광에서 분포됬고 편중형
에서 T-2F,T-2F1D,S-3F,S-3F1DS,S-3F1DB형으로 5개의 유형이 나타났다.

그림 21.4칸 대표유형 지역분포도

M-1F형은 신안과 영광에서 나타났으며 신안은 3면이 개방된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영광은 전·측면이 개방된 유형으로 분포됬다.실의 구성을 살펴보면 신안과 영광 모두
전툇마루를 통해 안채를 출입할 수 있는 형태는 같지만 신안은 방 1에서 각 실로 통하
는 개구부가 설치 되었으나 영광에서 나타난 유형은 마루가 큰방의 출입만이 가능한
독립적인 공간으로 나타났다.T-2F1D형은 주로 도서지역인 신안,완도,진도에서 분포
한 유형으로 신안과 완도의 유형은 전·좌·우 3면이 개방된 마루가 나타났지만 진도에
서는 부엌과 마루의 측면이 접했으며 부엌에서 마루를 통한 안채의 출입이 가능한 형
태로 나타났다.완도 지역에서는 S-3F형이 기본으로 전툇마루의 형태가 전·좌·우 측면
이 개방된 형태로 나타났다.



구분 마루 유형 분포
지역 대표 사례

4
칸
형

M-1F
전·좌·우 측면 개방형

신안

영광

T-2F
전·좌·우 측면 개방형

신안
영광
완도
함평

표 90.서남부 도서·해안지역 4칸형 마루배치 유형-1

③5,6칸형
서남부의 5,6칸형은 M-2F2D,M-2FB,M-3F2D,T-2F1D,S-3F의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림 22.5·6칸 유형별 지역 분포도



M-2F2D형은 전툇마루 2칸이 중앙에 배치되고 대청 2칸이 단부에 배치된 유형으로
주로 신안 지역에서 분포했고,M-2FB는 전툇마루 2칸과 후면에 마루가 배치된 유형
으로 나주 지역에서 분포했으며,M-3F2DS형은 영암 지역에서 분포한 유형으로 나타
났다.

구분 마루 유형 분포
지역 대표 사례

5,6
칸
형

신안

나주

무안

영암

신안

완도

표 91.서남부 해안지역 5·6칸형 마루배치 유형

서남부의 5칸형은 주로 신안 지역에서 나타났으며 전·좌·우의 3면이 개방 되거나
전·측면의 2면이 개방된 유형으로 나타났고 형태는 편중형이 대부분이었다.특히 6칸
형에서는 분리배치된 마루가 나타났으며 서남부 지역에서 완도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유형으로 조사됬다.



333...333...222...동동동남남남부부부 지지지역역역
111)))지지지역역역환환환경경경
이 지역은 전남의 순천권 지역으로서 동쪽으로는 섬진강을 경계로 하여 경상남도와
구분 되며 서쪽으로는 보성강이 있어 전남의 서부 내륙쪽과 구분된다.북쪽으로는 고
산지인 소백산맥(지리산)이 있으며 남쪽으로는 고흥반도,여수반도 등 바다와 면하고
있다.현 행정구역상으로 순천,여수,광양시와 서쪽으로 고흥,보성군 지역까지 포함된
다.이 지역은 소백산맥의 지맥이 내려오면서 산지가 있는 곳도 있으나 순천만 등 해
역 가까이로는 넓은 평야를 형성한 곳도 있다.기온은 연평균 14도 내외,강수량은
1,300-1,400mm로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보이고 있어 예부터 농업도 발달하였다.순천
낙안읍성 내에는 중요민속 자료로 지정된 9채의 민가 등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많은
가옥이 있어 이 지역 미가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22)))...동동동남남남부부부 지지지역역역의의의 대대대표표표적적적 마마마루루루 유유유형형형
동남부 지역의 마루 배치 유형은 3칸형 홑집에서 M-1F,T-2F형으로 분포했고,4칸형
주거에서 M-2F,M-2F1D,T-3F1D,T-4F1D형,6칸형에서 M-4F2D형으로 나타났다.

그림 23.동남부 지역 마루 유형별 지역분포도



구분 마루 유형 분포
지역 대표 사례

3칸

방1
방2

부엌

FF

광양
고흥

방1 방2
부엌

FF FF

광양
고흥
보성
순천

4칸

보성

여수

보성

6칸 고흥

표 92.동남부 지역 마루배치 유형

각 유형별로 분포지역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칸형 중 M-1F형은 광양과
고흥에서 주로 분포한 유형으로 부엌이 전퇴까지 확장함으로 마루와 실의 구성에 의해
전·측면이 외부에 개방된 유형으로 나타났다.마루의 측면은 부엌과 접하고 접한부분
에는 개구부가 나있어 안채에서 마루를 통한 부엌출입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고,
T-2F형이 나타난 지역은 광양,고흥,보성,순천에서 분포한 유형으로 마루가 전면과
좌우 측면의 3면이 개방된 형태로 나타났다.안채에서 부엌을 출입하거나 부엌에서 안



채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루를 거쳐야하는 동선이 나타났고 전툇마루 2칸이
배치된 유형에서 대부분으로 나타났다.4칸형 홑집에서 M-2F형은 주로 보성 지역에서
나타난 유형으로 전면과 좌·우 측면이 개방된 형태로 나타났고 M-2F1D형과 T-3F1D
형은 여수지역에서 주로 분포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각 유형에 배치된 대청은 다른
실과 연결되지 않는 폐쇄적 공간으로 주로 수장 또는 의례 공간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
났으며 M-2F1D형에서는 전면 1면이 외부에 접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T-3F1D형은 전
면과 좌·우 측면이 개방된 형태로 나타났다.T-4F1D형은 보성에서 나타난 유형으로
특이하게 부엌 앞에 마루가 놓인 유형으로 다른지역에서는 나주에서 나타났다.6칸형
의 M-4F2D형은 고흥지역에서 분포된 유형으로 전퇴를 통해 부엌을 출입할 수 있게
구성되었으며 대청은 각 실과 통해 안채내 통로기능으로 사용되었다.

333...333...333...북북북부부부산산산간간간 지지지역역역
111)))...지지지역역역환환환경경경
동측에는 소백산맥이 있어서 지리산에서 세 갈래로 분기되고 있다.소백산맥은 전남
동북부에 위치하여 1,000m 이상의 고산지대를 이루어 지리산맥이라고도 한다.전반적으
로 볼 때 북부의 노령산맥은 낮은 구릉성 산지로 해안에 면하고 있으나 동부의 소백산
맥은 고산지를 이루고 있어 역사적으로 영남지역과 자연적 경계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
니라,정치·경제·교통·문화교통 등 지역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산간지역은 아
무래도 평지의 발달이 적기 때문에 논경지의 확보가 어려울 수 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가사경제와 연결되어 민가의 구조와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본채 내부에서의 수장 공간
의 축소,안마당의 작아짐,부속채 건립이 미비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구례,화순,그리고 장흥의 일부지역은 전남의 대표적 산간지역이다.특히 구례군은 한
방도의 남부를 북동-남서 방향으로 관통하는 소백산맥의 본질기상에 위치하여 해발고도
가 높은 산악지대가 많다.한편 담양,장성 등 전남의 북부지역도 구례,곡성지역과 같은
유형의 평면이 출현하여 주목이 간다.이 지역 역시 북쪽으로는 노령산맥이 600-700m로
높게 형성되어 있고 다만 남쪽으로만 광주쪽으로 열려 평야 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222)))...북북북부부부 산산산간간간지지지역역역의의의 대대대표표표적적적 마마마루루루 유유유형형형
북부 산간지역 마루 배치 유형은 3칸형에서 M-2F형이 곡성,구례에 분포되었고,4
칸형에서 M-2F형이 구례,담양,M-2FB형이 화순,곡성,T-3F형이 구례,화순,담양에
서 분포됐으며, T-3F1D형이 구례에서 나타났다. 5칸형에서는 화순과 장흥에서
T-4F2DS형이 나타났다.유형별 지역분포와 특징을 살펴보면 3칸형에서 M-2F형은 곡
성,구례지역에서 대분으로 나타났고 부엌이 확장되므로 마루의 측면과 부엌이 접하여
마루를 통한 안채 출입이 가능하게 나타났으며 전면과 측면의 2면이 외부에 개방된 형
태로 나타났다.

그림 24.북부지역 대표유형 지역 분포도



4칸형에서 나타난 유형은 M-2F형이 구례와 담양에서 분포했고 구례에 나타난 유형은 전
면과 좌·우측면인 3면이 개방된 유형과 ,전·측면의 2면 개방유형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구분 마루 유형 분포
지역 대표 사례

3
칸
형

부엌
방1 방2

F F

곡성
구례

4
칸
형

구례
담양

구례

화순
곡성

구례
화순
담양

구례

5
칸
형

화순
장흥

표 93.북부 지역 마루배치 유형

M-2FB형은 화순과 곡성지역에서 대부분 분포했으며 중앙에 전툇마루 2칸이 배치되
고 후면에 툇마루가 배치된 유형으로 큰방에서 마루를 통한 전·후 출입이 가능한 형태
로 나타났다.T-3F형은 구례,화순,담양 지역에서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났고 부엌



이 전퇴칸까지 확장됨으로 부엌과 마루가 서로 연결되며 중앙칸에 배치된 방은 곡식을
저장하거나 물건을 수장하는 공간으로 사용됬다.
T-3F1D형은 구례 지역에서 나타난 유형으로 대청 1칸이 중앙칸에 위치했고 방 1과
연결되어 내부 순환 이동이 가능하게 나타났다.5칸형에서는 M-4F2DS형이 화순과 장
흥 지역에서 출현했다 전툇마루 4칸은 부엌과 연결되어 배치됐으며 대청 2칸은 전면으
로만 출입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나타났다.



444...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전남지역 민가의 마루 특성을 구명하고자 한 것으로 전남지역 “一”자형
홑집 안채를 대상으로 마루의 형태와 실과의 구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특
성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첫첫째째째,,,조사된 홑집형 가옥은 총 225채이고 칸수별로는 4칸(115채)〉5칸(55채)〉3칸
(45채)〉6칸(8채)순으로 “一”자형 홑집 4칸형 안채가 가장 많이 나타난 주거유형임을
알 수 있다.
둘둘둘째째째,,,마루의 간수별 유형은 3칸형에서 중앙형이 11채,편중형이 36채로 나타나 마
루가 평면의 단부에 배치된 유형이 많고 대청이 있는 가옥은 4채에 불과해 3칸형에서
는 대청이 없는 편중형이 일반적 유형이다.4칸형에서는 중앙형은 36채,편중형은 60
채,분리형은 21채로 나타나 3칸과 동일하게 편중형이 주류를 이뤘고 각 유형별로 대
청의 유무도 중앙형 7채,편중형 32채,분리형 14채의 빈도를 보여 주로 편중형과 분리
형에서 대청이 확인된다.
그러나 5칸형 가옥에서는 중앙형이 31채,편중형이 20채,분리형이 3채의 가옥으로
나타나고 대청을 들인 가옥도 중앙형에서 21채,편중형 18채,분리형 3채 여서 5칸형
가옥에서는 대청이 배치된 가옥이 대부분이었다.또한 6칸형에서도 비록 가옥수는 소
수이나 유형의 분포비율이 5칸과 유사하고 대청도 모두 갖추고 있다.
이처럼 칸의 증가에 따른 마루유형의 차이는 대청의 유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이는데 즉,5칸 이상의 가옥에서는 중앙대청이 필수적 요소로 추가되고 대청앞쪽에 툇
마루가 형성되어 대청이 주거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이에 따라 마루의 유형 또한 3칸
과 4칸에서 방중심의 중앙형과 편중형이 주된 마루배치형태로 구성됬으나 4칸가옥 일
부와 5칸에서는 대청 중심의 중앙형과 편중형의 형태가 구성되어 그 특징이 가옥의 규
모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셋셋째째째,,,각 유형별 마루 구성 형태와 각 실과의 구성을 지역별로 살펴볼 때 서남부 지
역에서 마루 특징은 해안지역에서 편중형이 주로 분포하지만 도서지역에서는 분리된



마루형태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지역에서는 수장용도로 사용되는 대청은 중앙에 배치된
유형보다 단부에 배치된 유형이 많이 나타났다.마루와 각실의 구성에 의한 개방성은
전면 1면 개방형보다 전·측면 개방형 또는 전면과 양측면 개방형이 주로 나타났고 그
중 전면과 양측면 개방형이 가장 많았다.대청은 방과 외부로 통하는 개구부가 많아
개방적인데 특이하게 영광지역에서만 폐쇄적인 대청공간형태가 나타났다.동남부 지역
에서는 전툇마루 3칸이 배치된 편중형이 가장 많았고 전·측면 개방형이 주로 나타났
다.대청은 안방과 연결되어 안채내 순환 동선 체계가 주로 나타났고 툇마루를 통해
부엌에 이동 가능한 형태가 주로 나타났다.북부 산간지역에서는 주로 후면 툇마루나
측면 툇마루가 배치된 유형이 나타났으며 대청은 방 1과 연결된 형이 많았고 외부에
연결된 형은 적게 나타나 가옥 내에서 마루를 통해 이동이 가능한 형태가 주류를 이룬
다.
이를 통해 볼 때 전남이라는 비교적 좁은 지역적 범위 내에서도 서남부,동남부,산
간내륙의 각각 마루의 위치와 구성이 차이를 보이고 이러한 차이는 안방이나 부엌 등
다른 주공간 요소와의 연결과 동선에 영향을 미쳐 세부적인 주공간 이용 방식은 다르
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이와 같은 마루배치형태의 지역적 차이는 1차적원인으로 기후,지형 등 자연
환경의 차이와 가족형태,생활방식,신앙 등 인문적 요인으로 인해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사료된다.차후 연구에서는 연구범위의 지역적 확대를 통해 전남지역 민가의 마
루 특성과 비교하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마루의 기능과 의미론적 입장에서
관아,사찰,유교건축에서 사용되는 마루와 비교를 통해 선사시대 이래로 지속되어온
전통건축 요소로써 마루에 대한 통시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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