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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suggest space composition in rural village so that it can had foundations for 

Activation of regional community by analysis and re-organization of rural community places based on regionality and historicity. 

First, this study have been investigated about changes of overall space configuration and community places that has been lost or 

were ongoing in rural village. Factors of changes were changes in lifestyle, rural policy, social and political system, economic 

principles and ect.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understanding basic principles of rural village space configuration and inherited 

it. Second, basic principle of the space configuration of rural village were entryway and center that improve community cohesion in 

the community space. This study figured out improving of "Ma-Dang" and functional mix-use community hall was important for 

more efficient management. Third, This study set direc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 of space configuration of each village and 

suggested detail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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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농촌정주인구의 과소화와 초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로 농촌마을의 쇠퇴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농정방향

은 식량생산과 농가소득 증  등 농업부문 중심에서 농

외소득 증 , 농어민복지 향상, 농촌어메니티 보전 및 활

용 등의 농촌개발부문으로 확 되고 있는 추세이다(조영

재, 2010).  

농촌개발정책은 1950년 부터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주

목적으로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시작하여 1990년 까지 

정부의 각 부처에서 취락구조개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

업 등과 같이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또한 2000년

에 이르러 농・도교류 및 주민소득증 를 위한 상향

식 사업인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을 시작으로 마을단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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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중심의 농촌관광사업으로 확 되어 농림부의 2010

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이르고 있다(김강섭과 이상

정, 2006). 

이러한 2000년 의 농촌개발정책들은 마을주민들이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것을 기반으로 생활기반시설

을 정비 및 주민의 소득기반 확충, 삶의 질 개선에 주력

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기반이 되는 주

민의 참여와 역량강화가 형식화되어 농촌의 활력 및 지

속가능한 농촌사회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개발 사업내용에 한 사업비의 비중과 사업내용

에 한 빈도는 주민들의 문화, 복지 및 소득기반시설, 

경관시설, 농촌관광시설과 같은 시설물 위주의 계획으로 

나타난다(박한식 등, 2008). 이와 같이 농촌마을 계획 시 

시설물의 정비 및 기반확충에 한 매뉴얼과 지침은 있

으나 농촌마을의 정체성 및 역사성, 주민들의 공동체성 

유지 및 극 화할 수 있는 물리적인 지침이나 체계적인 

계획방향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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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폐쇄적종결형 b)폐쇄적 일체형 c)반개방적종결형 d)반개방적 순환형 e)개방적 순환형 

Figure 1 농촌마을의 5가지 형태 (김묘정 등. (2008))

농촌개발정책 시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사업기간 이후

로 지속적인 체험마을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 결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결속력을 모으기 위해서는 

마을주민들이 생활공동체로 매일 마주치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자연스러운 소통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열린 

소통공간을 계획하는데 있어서는 입지적 장소성과 활동

에 따른 공간적 프로그램의 적합성이 요구되므로 농촌마

을 내에 공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성하는 공간계획

이 필요하다. 자생적으로 공동체가 형성 및 활성화됨으

로 농촌의 마을을 만들어 가고 정부부처의 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농촌마을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기초하여 

공간구조를 파악하고, 주민의 결속력을 모으는 공동공간

을 분석 및 재구성하여 농촌마을의 공간구성 통한 공동

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방법 및 이론적 고찰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농촌마을공간을 정주공간단

위로 한정지어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촌지역개

발사업에 참여하는 마을 중 충북권내로 한정하였다. 

2011년까지 마을 특성에 따른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

로 운영되어 마을의 공간적 변화가 크고, 각 3개 마을의 

입지와 공간구조가 각기 다른 마을을 선정하여 공동동간

의 입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간적 범위로는 한국전쟁과 지역개발정책으로 인해 

농촌마을의 공간구조가 격변하였으므로 1950년  이후

로 현재까지 그 마을을 표할 수 있는 완결된 공간에 

해 회고적으로 접근하여 고찰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농촌마을의 상지의 일반현황 및 

역사를 조사하고 농촌지역개발사업이 들어오기 전의 본

연의 공간구조 및 요소를 일반화하여 개발 전 후의 변화

된 물리적인 마을공간구조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공간들을 과거와 현재를 비교·평가하여 소실되

거나 보존되고 있는 공간과 공동체가 이용하는 빈번한 

공동공간을 추출하였다. 

마을별 유형 및 특징에 따른 계획특성과 방향을 설정

하고, 그에 따른 전체계획과 부분별 공동공간을 계획하

였다.

2. 이론적 고찰

(1) 농촌마을 공간구조의 개념

마을의 공간구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마을전체 형상

에 한 관계는 관련된 각 공간들의 패턴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유형으로는 내부도로형, 진입도로형, 외부도로

형이 있다. 

내부도로형은 마을안길부분이 전체공간에서 가장 접

근이 용이하여 마을 중심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

며, 주로 마을회관, 방앗간, 가게 등이 위치하여 거주자

들의 공적인 모임장소가 된다. 진입도로형은 마을내부로 

진입하는 진입로에서는 외부인의 방문 시 자연스런 감시

와 방어의 기능과 함께 거주자들의 공적인 모임장소로 

나타난다. 주로 마을회관, 상점, 공동우물 등이 진입도로

와 내부도로인 안길이 만나는 부분에 위치하며, 종가나 

재실은 샛길이나 골목길 등 접근이 어려운 공간에 위치

한다. 외부도로형은 마을 외곽의 큰길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을 내·외부의 경계를 설정하며 외부인에 한 감시와 

방어체계가 형성된다. 마을회관이나 버스정류장, 상점 등

의 공공시설은 큰길이나 인접한 안길부분에 위치하고 있

으며, 각 주거공간은 큰길, 어귀길이나 루프형 안길에서 

연결되는 샛길을 골목길을 통해 진입이 이루어지며 프라

이버시를 확보하게 된다(양승정 등, 2006). 

또한 농촌마을의 형태는 5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으

며 폐쇄적 종결형, 폐쇄적 일체형, 반개방적 종결형, 반

개방적 순환형, 개방적 순환형으로 Figure 1과 같다.

(2) 농촌마을 공동체와 공동공간의 개념과 변화

주민들의 결속력을 모으는 공동체가 사용하는 공간을 

공동공간, 공적공간, 공공공간, 영조공간 등 이라 부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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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영조공간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공동공간으로 지칭하여 부른다.

공동체라는 것은 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하나의 혹은 

그 이상의 부가적인 공동의 유 를 통해 사회적으로 상

호작용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Hillery, 1995). 개별적인 

의식보다는 집단의식이 중요시되고, 개인의 가치보다는 

집단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삶의 협력체라 할 수 있다. 

노동력, 신앙, 각종 의례 등과 노래, 이야기, 춤 등 다양

한 문예활동과 유래, 전설 등의 마을의 역사도 함께 공

유하여, '우리'라는 유 감을 형성해 나간다. 나아가 개인

의 가치관과 도덕, 영성에 한 관념이나 세계관까지 공

유한다(임재해, 2007). 영조공간의 분류는 Table 1과 같다.

강선중과 김홍식(1986)은 공동공간을 영조물이라 하였

다. 영조물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닌 마을사람들 공동으

로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신앙·의례시설물, 교육시

설물, 휴식시설물, 생활부 시설물, 마당시설 다섯 가지

로 분류하였다. 또한 마을공간내의 영조물들은 보행하는 

사람들의 표적물과 통과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끼

리의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고, 마을안과 외부사람들 간

에도 접촉빈도를 한층 높임으로서 화를 통한 지역공동

체로서의 결속력을 강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영

조물의 자리 잡기는 공간들의 연계지점에 두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하였다. 

김홍식은(1975)은 그 이외에도 공동공간은 마을 중심

의 느티나무가 있는 휴식공간과 겨울에 모이는 사랑방, 

건조장은 주민들이 담화를 나누는 공동체의 소통의 장이

라 하였다.

김수진 등(2010)은 공동체적 문화가 행해지던 공간들

을 설정 및 활용하기 위해 공동체 공간의 요소를 분석하

였다. 사회적 영역은 주로 집회, 휴식의 기능 그리고 공

동생활의 중심 장소기능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공간의 

이용은 주로 부분 소작들이나 여성들이 이용하였다. 

특히 우물과 샘터 등의 공간은 여성의 표적인 작업공

간이면서 휴식공간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의례공간과 

같은 의식적 영역은 전통마을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의식함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과거의 공동시설이 현재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변용된 것으로 공동우물, 빨래터, 화수정 등

이다. 1955년경 집마다 펌프를 설치하여 식수를 해결함

으로써 우물은 이용되지 않기 시작하였고, 1980년경부터 

간이상수도가 시설됨에 따라 우물은 더 이상 이용되지 

않고 있다. 

식수를 공급하는 방식이 공동우물에서 상수도로 변화

함에 따라서 마을 내부에서의 이동이 감소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거사이에 나있던 좁은 길들도 통로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없어지게 되었다(한필원과 이광노, 

1990). 

이상문(2001)은 마을공간은 크게 생활, 생산, 문화공동

공간으로 나누었으며 1990년  이후로 본격화된 농업구

조개선사업의 영향으로 농업생산과 관련된 공간들이 생

성되었다고 하였다. 구판장, 정미소, 공동우물, 빨래터, 

성황당, 초등학교, 사찰 등의 공간과 기능이 소멸되자 다

른 기능으로 체되는 것으로는 마을회관, 마을창고, 농

기계창고, 집하장, 정자목 등으로 나타났다.

조순재(2002)는 농촌지역의 공동시설의 유형을 사회시

설, 농업관련시설, 기반시설 등으로 분류하였다. 

최영완 등(2010)은 농촌공간을 환경·생산·생활공간으로 

분류하여 농촌개발정책사업에 따른 매뉴얼을 토 로 공

간을 구분하였다. 

이상으로 공동공간에 한 유형을 고찰하였고,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공동공간의 유형을 사회적 영역과 

의식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영역으로는 정치·

집회·휴식·생활공간으로 묶인 생활공동공간, 농업생산공

간인 생산공동공간으로 분류하였다. 의식적영역으로는 

과거에는 의례영역으로 활용되었으나 현재에는 전통과 

역사, 신앙과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공간인 문화공동공

간으로 분류하였다(Table 2 참조).

 

구분 사회적 영역 의식적 영역

유형 생활공동 생산공동 문화공동

공동
공간

농막(모정), 루, 정자, 
노거수, 

정자목, 마을회관, 
새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우물, 
마을마당, 샘터, 

빨래터, 목욕터, 방죽, 
못, 지당터, 구판장, 

놀이터

연자방아, 
타작마당, 
동네창고, 
건조장, 
집하장, 
정미소 

비, 각, 
종가, 묘, 
고가,서원, 
서당,향교, 
마을숲, 
비보숲, 
서낭당, 
당산목, 
제당

* 저자 재정리

Table 2 마을 공동공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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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령비율  b) 농가비율
c) 자동차 
소유비율

Figure 2 고드미녹색마을 연령·농가·자동차소유 비율.

상마을 가구
(인구)

면적 사업명
행정리 자연마을명

낭성면
귀래리

큰고드미, 동녘골, 
시골, 작은고드미

51(125) 3㎢
정보화
마을

큰고드미 12(25) 630㎡
녹색농촌
체험마을 

Table 3 고드미녹색마을 기본현황

III. 대상지 분석

1. 대상지 현황분석

상지는 충북권내의 체험마을로 2000년 부터 2011

년도까지 운영되고 있는 마을 3곳은 농촌개발사업이 들

어오면서 지리적, 공간적인 변화들이 일어난 고드미녹색

마을, 명심체험마을, 오박사마을이다. 

(1) 고드미녹색마을 일반 현황

고드미녹색마을은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하여 역사적으

로 가치가 있는 마을이며,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로 

2003년에 선정된 충북 청원군 낭성면에 있는 마을이다. 

귀래리는 청원군 소재지인 청주로부터 보은방향으로 약 

20km 내외에 있는 전형적인 진입도로형 산골마을이다. 

자연마을로는 큰고드미, 동녘골, 시골, 작은고드미로 구

성되어있다. 큰고드미는 한제국의 마지막 민족주의자 

단재 신채호선생이 성장한 마을로 그의 사당과 기념관이 

있으며, 마을 깊숙이에는 2004년에 700평 부지에 한옥 2

채와 부 시설을 지어 전통생활체험장으로 운영 중이다. 

상지는 귀래리 중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위치해 있

고 신채호사당이 자리 잡고 있는 큰고드미로 한정한다. 

1968년 25가구가 살았으며, 한가구당 7~8명 정도로 

150~200명이 살았고 신씨 집성촌이었다. 1995년도에 

부분의 가구는 도시로 이사를 가고, 두 집이 이사를 오

고, 1996년 한옥집 다섯가구가 들어와 2011년도에는 총 

12가구, 25명이 살고 있다(Table 3 참조).

고드미녹색마을의 연령비율은 20~30 가 없고, 50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마을에는 5명의 초·중·고생과 40

 이상의 어른들이 거주한다. 마을의 농가비율을 약 

60%이며, 비농가는 근거리에 있는 직장을 다니는 가구

로 조사되어 약 40%이다. 차량소유비율은 50%미만으로 

외부 출입 시 주민들은 마을로 들어오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버스와 미원과 낭성으로 다니는 시내버스 및 택시를 

이용한다(Figure 2 참조). 이 마을의 버스정류장은 신채

호사당 앞 주차장이며 하루에 4번의 버스가 들어왔다 나

간다. 신채호사당의 주차장은 외부인의 방문용 주차장일 

뿐만 아니라 마을 버스이용 및 마을 주민들이 오고가는 

큰고드미의 입구이자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명심체험마을 일반현황

명심체험마을의 소재지는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명

암리이며 진천군청에서 북쪽으로 약 7.2km에 위치해 있

다. 명심은 윗마을을 발래기, 중간마을을 명심과 양달말, 

밑 마을을 동암(東岩)말로 분리되어있다. 60여 호 가구

에 강릉 김씨와 충장공의 후손의 의령남씨(宜寧南氏)가 

성을 이루고 있고, 고추·담배를 재배하여 연간 농가 

소득이 비교적 높은 마을이다. 총 면적은 임야 851ha, 농

지 81ha, 기타 29ha로 총 961ha이다. 2011년 8월말 인구 

및 가구 수는 남 56명, 여 98명으로 총 154명에 75가구

가 살고 있다(Table 4 참조). 

명심마을은 6.25 피난 지역으로 1960년  102가구를 

형성하였다. 1970년 에는 농촌 이농현상으로 빈가구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1995년 마을에는 48가구만 남았다. 

체험마을이 진행되기 전 2000년도 비포장이었던 마을진

입로를 2차선 도로로 확장한 이후에 2003년 정부의 정

책사업인 농도 교류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외지인이 

정착함으로 인해 지금 현재 65가구까지 증가했다. 명심

체험마을은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농촌 휴양체험마을로 

체험학습장, 팬선, 향토음식당, 강의실, 농산물체험장, 각

종 체육시설 등을 완비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 있다.

명심체험마을의 연령비율은 60 와 70 가 주를 이루

며, 80 가 20%, 50 가 10%로 일반 농촌의 고령화를 

볼 수 있다. 이 마을의 농가비율은 79%가 농가이며, 발

래기에 이사 온 몇 가구와 명암분교 및 교회에 살고 있

는 가구가 비농가로 21%이다. 자동차 소유비율은 31%로 

부분의 60  이상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60 ~70  

가구 중 16가구만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

분 마을주민들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버스는 마을회관 

앞마당, 양다말에 하루에 4번 들어온다(Figure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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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마을 가구
(인구) 면적 사업명

행정리 마을명

백곡면
명암리

발래기, 
명심, 

양다말, 동암
75(154) 961ha

녹색농촌체험마을, 
산촌생태마을, 

농촌관광장수마을, 
정보화마을, 
팜스테이

Table 4 명심체험마을 기본현황

상마을
가구(인구) 면적 사업명

행정리 마을명

현도면
시목리

시목
2리 

20호
40명

42.91㎢
녹색농촌체험마을 

장수마을

Table 5 오박사마을 기본현황

a) 연령비율  b) 농가비율 c) 자동차 
소유비율

Figure 3 명심체험마을 연령·농가·자동차소유 비율.

(3) 오박사마을 일반현황

오박사마을은 보성군 현필공의 25~28  후손들이 모

여 사는 보성오씨 집성촌으로 범죄 없는 마을, 금연마을, 

장수마을로 지정되었다. 시목리는 서쪽에 금강을 접하고 

북쪽은 부용면과 옥포천을 경계로 동은 선동리, 서는 

전광역시 덕구 동과 접하고 있다. 행정리는 시목1, 

2, 3리로 나뉘어져 있으며 상지는 체험마을을 운영하

고 있는 시목2리로 제한한다. 마을 옆으로 철도가 위치

해 있고 5분단위로 기차가 지나가며 철도로 인해 마을전

체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건물을 신축할 수 없고 증개

축 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하는 지리적 특징이 있

다. 일반현황은 Table 5와 같다.

오박사마을의 연령비율은 80  이상이 가장 많으며, 

70 가 10%, 60 가 20%를 차지해 고령인구가 많다. 50

와 40 가 20% 넘게 살고 있어 인구비율이 다양하나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제일 부족한 마을이다. 이 마을의 

농가는 83%로 부분 농사를 지으며, 3~4가구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 자동차 소유비율은 85%로 부분의 가정

들이 차가 있으며 혼자사시는 할머니들만 개인 차량 없

이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ure 4 참조). 

 

a) 연령비율 b) 농가비율 c) 자동차 소유비율

Figure 4 오박사 마을 연령·농가·자동차소유 비율.

2. 대상지 공간구조 및 공동공간 분석

(1) 고드미녹색마을 공간구조 및 공동공간

고드미녹색마을의 공간구조는 폐쇄적 종결형으로 개

방감이 가장 적은 지형이며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고 주

거지 바깥쪽으로 경작지가 위치한다. 산으로 둘러싸여있

고 보통의 폐쇄적 종결형 공간구조와 다르게 마을 진입

로가 두 곳이 있었다. 마을 진입로는 32번국도 큰길에서 

어귀길로 2km를 들어오는 길과 사당 좌측 산으로 오두

막이 있던 호정리와 이어지는 길이 있었다. 

주로 호정리와 이어지는 산길을 청주로 오고가는 최

단 길로 많이 이용하였으며 마을의 입구의 역할을 하는 

오두막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국도에서 어귀길로 들

어오는 진입로만을 이용하고 있다. 호정리로 이어지는 

산길은 이용하지 않음으로 마을의 공간구조는 더욱 패쇄

적 종결형을 취하여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답답함을 느

낄 수도 있지만, 마을의 경계가 뚜렷하여 소속감 및 안

락함을 느낄 수 있다. 

마을회관은 귀래리 마을입구 가까이에 있는 시골자연

마을에 위치하므로 큰고드미에는 사당에서 호정리로 넘

어가는 산비탈에 마을입구의 오두막이 주민들과 만남의 

중심점이었다. 그러나 길의 변화에 따라 주 진입로가 달

라지므로 주민들의 만남장소 또한 소실되었으며, 느티나

무 밑에 정자를 설치하여 쉼터의 역할을 하려했으나 이

용되지 않는 실정이다(Figure 5 참조). 이후로 1995년도에 

한옥주거지가 들어오고, 1997년 이후로 이장 이 집을 

신축함으로 주택들의 변모가 시작되고, 2003년에 단재 

신채호기념관이 개관하였다. 마을 어귀길에서 마을안길

로 갈라지는 중심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그 주위에 있던 

마을 우물, 빨래터 등이 매워져 사라졌다. 또한 연자방아

는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이용수가 줄어들면서 없어지

고, 암수 두 그루의 느티나무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003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들어와 마을 깊숙이 체험

연못과 체험관 및 숙소가 터를 잡았다(Table 6 참조). 

그로인해 마을안길은 체험관까지 차 한 가 다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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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명
사회적 영역 의식적영역

생활공동 생산공동 문화공동

충북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

고드미녹색
마을

1990년
전

우물(2), 
빨래터, 

암수느티나
무, 오두막

연자방아
신채호 
사당

1990년
후

체험관 및 
숙소, 그네, 
느티나무 
밑 쉼터, 
체험연못, 

수전

복숭아 
건조장

신채호선생 
묘소 및 
기념관

Table 6 고드미녹색마을 공동공간

a) 과거 b) 현재(2011년)

Figure 5 고드미녹색마을 공간구조.

있는 아스팔트 도로가 생기면서 2000년 에 이르러 마

을의 영역은 확장 및 분산되었다.

  

현장조사 시 큰고드미 밖에서 공동으로 주민들이 모

였던 추가적인 공간은 마을주막이다. 마을주막은 새벽에 

나무를 해서 팔고 돌아오는 길에 주막에 들려 허기진 배

를 채우고 인심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마을 주민들이 

매일 부딪치고 만나는 공동의 공간으로 볼 수 있으나 현

재에는 모두 소실되었다. 

(2) 명심체험마을 공간구조 및 공동공간 

진천명심마을의 공간구조는 입구가 하나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반개방적 종결형으로 계곡사이에 마을이 

입지하고 있다. 큰길에서 어귀길로 2.8km를 들어오면 명

암마을회관이 위치해 있다. 백곡저수지로 합쳐지는 1급

수의 명암천이 흐르며 천좌로 어귀길에서 마을안길로 진

입하면 주거지가 위치해 있다(Figure 6 참조). 노인정이 

있는 공간이 명심마을의 중심성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켜 오고 있으나 결속력을 높이는 명암분교가 폐교 되

고, 체험마을이 들어서면서 공동모임장소가 늘어나게 되

어 중심성이 약화된 상태이다(Figure 7 참조). 

마을은 자연마을마다 10분 이상의 거리로 발래기, 명

심, 양다말, 동암으로 4개의 자연마을로 구분되어 위치한

다. 과거에는 양다말은 명암노인정, 노거수, 명암분교, 마

을금고, 빨래터 등이 위치하고 있어 마을의 중심기능을 

하였다. 또한 버스가 양다말까지 들어와 마을마당에서 

돌아나가 버스정류장이 없이도 느티나무 노거수 그늘에

서 기다리므로 마을마당은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모임공

간이 된다. 그러나 명심에 명심체험마을사업이 들어오면

서 체험관, 팬선, 정보화마을센터, 황토음식당, 놀이터와 

체육시설이 있는 작은 소공원이 신축되면서 마을의 중심

지가 체험마을 시설물 쪽으로 이동되었다(Table 7 참조). 

마을회의는 동일하게 마을회관에서 지속하고 있으나, 영

농조합법인의 회의나 교육은 정보화교육관에서 담당함으

로 모이는 장소가 분산되어 마을 주민들의 결속력을 약

화시키는 요인이 된다(Figure 8 참조).

느티나무 쉼터는 마을 경로당 앞에 위치하며 주민들

의 담소를 나누는 가장 빈도수가 높은 장소이다. 버스를 

탈 때, 마을회관을 갈 때, 체험관에 갈 때 지나치는 장소

뿐만 아니라 만나는 장소가 된다(Figure 9 참조).

1990년  전에는 있었으나 현재에는 찾아볼 수 없는 

분류상 항목으로는 신앙·의례의 상여집이다. 상여집은 

명암마을의 애경사를 함께 해주는 공동체 역할을 담당하

였지만 현재에는 찾아 볼 수 없다. 마을회의 모임 속에 

애경사를 챙겼지만, 현재에는 상조회사들이 생기고, 결혼

식장의 편한 문화들이 생겨나면서 공동체가 애경사를 함

께 나누고, 마을의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공동체 문화를 

발달시켜가는 일 등이 없어지므로 공동체결속력을 약화

시켰다.

Figure 6 명심체험마을 
전체위성지도.

Figure 7 명심체험마을 
과거공간구조.

a) 발래기마을 b)명심·양다말 
마을

c) 동암마을

Figure 8 진천명심마을 공간구조(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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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명
사회적 영역 의식적영역

생활공동 생산공동 문화공동

충북 
진천군 
백곡면
명암리

진천명심
마을

1990년
전

명암분교, 
마을금고, 

느티나무쉼터
, 우물, 
빨래터, 
마을회관

-

한국수도복
자수녀원, 
이교영선생
효자비

1990년
후

체험관 및 
펜션, 

향토체험식당
,  느티나무 

쉼터, 
건강관리시설

, 빨래터, 
정보화센터, 
마을회관, 
체육시설, 
놀이터, 

발래기정자, 
동암정자

농산물가
공센터, 
임산물재
배 하우스

한국수도복
자수녀원, 
이교영선생
효자비

Table 7 진천명심마을 공동공간

a) 과거 b) 현재(2011년)

Figure 9  명심체험마을 공동공간 이용빈도.

(3) 오박사마을 공간구조 및 공동공간 현황

오박사마을의 공간구조는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가 2

개 이상으로 반개방적 순환형이다. 큰길에서 어귀길로 

지하차도를 지나 400m 이내로 경로당 인접 국도와 가깝

다.

마을의 입구에는 350년 된 전통우물이 위치해 있다. 

그 주변으로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정자와 느티나무

쉼터를 조성하였으며, 맞은편으로는 마을의 안내판과 그 

뒤로 그네 및 체육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전통우물은 마

을입구의 상징성 및 우물의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공간이다. 경로당에서 

좌로는 체험마을과 마을마당, 우로는 마을의 부분의 

가구와 하심당이 위치한다. 이웃과의 교류는 부분 마

을입구의 우물과 갈래길에 위치한 경로당이다. 생활공동

공간인 시목2리 경로당은 과거에는 어귀길에서 마을길로 

들어와 중심에 위치하여 앞으로는 마을마당을 만들고 공

간의 위계상 마을내의 영역성을 갖추었다. 그러나 도로

가 확장되고 어귀길에서 두갈래로 마을안길이 갈라지면

서 마을을 순환함에 따라 경로당 앞에 마당이 없어지고 

갈라지는 마을길 중심에 경로당이 신축되었다. 그로인해 

경로당은 지형의 모양에 따라 5각형으로 건축되어 사용

되고 있다(Figure 10 참조).

마을의 정자는 체험관 뒤, 하심당 앞, 어머니비 옆, 우

물 앞, 마을마당 총 5개가 자리하고 있다. 곳곳의 지나가

는 이로 하여금 쉬어가게 만들어 놓았으나, 작은 마을 

안에 많이 산재되어있어 앉아 쉬어가는 공간보다는 통행

로에 지나가는 공간으로 이용빈도가 낮다. 또한 곳곳에 

은행나무 벤치, 마을마당 앞의 느티나무 벤치 등과 쉼터 

옆에는 체육시설이 위치해 있다(Table 8 참조).

a) 과거
b) 현재(2011년)

Figure 10 오박사마을 공간구조.

마을명
사회적 영역 의식적영역

생활공동 생산공동 문화공동

충북 
청원군
현도면 
시목2리 
오박사
마을

1990년  전
시목2리
경로당, 

마을마당
(경로당 
앞)

전통우물

1990년  후

전통우물, 
경로당,  
체험관, 

하심당, 정자, 
운동시설, 

느티나무쉼터, 
은행나무벤치, 

마을마당
(체험마
을 밑)

어머니비

Table 8 오박사마을 공동공간

IV. 결 과

1950년  이후로 현재까지 그 마을을 표할 수 있는 

완결된 공간에 해 회고적으로 접근하여 고찰하였다. 

공간구조의 특징이 다르고 공간구조와 공동공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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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재(2011년) b) 마을쉼터 안

Figure 11 고드미녹색마을 안.

a) 현재(2011년) b) 마을마당 안

Figure 12 진천명심마을 안.

가 있는 지역개발사업이 들어간 충북도내 고드미녹색마

을, 명심체험마을, 오박사마을을 상으로 일반현황과 공

간구조, 공동공간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민이 이용하는 공동공간은 소실되고 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외부방문객이 사용할 공동공간이 마을

에 자리를 잡음으로 주민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

는 공간구성을 마을별 제시하였다. 

1. 고드미녹색마을

2011년 고드미녹색마을 내부는 주거지 기능 외에 마

을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

는 공동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의 연자방아는 마

을내부 특정 집 주위에 위치하여 마을 주민들 간에 곡식

을 빻으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으나 현재에는 

이용의 부재로 사라졌다. 마을 내부 한자리에서 100여년

을 지켜 온 느티나무 밑에 정자를 설치하였지만 쉼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한옥주거지가 생기고, 녹

색농촌체험마을사업이 들어와 접근성이 용이함에도 불구

하고 언덕에 방치되어 이용빈도가 낮다. 마을주민들이 

쉼터를 쉽게 이용하기위해서는 올라가는 길과 주변의 경

관을 정돈해야 한다. 

고드미녹색마을의 안 공동장소로 단재신채호기념관 

옆 잔디밭을 선정하였다. 고드미 자연마을의 입구이자 

중심으로 과거에 있던 오두막의 장소성을 지니며, 마을 

주거지에서 멀지 않고, 찾아온 방문객들 또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기념관 옆 잔디밭에 오두막의 기능을 수

반하는 등나무와 쉼터 공간을 계획한다(Figure 11 참조). 

2. 명심체험마을

명심체험마을의 마을회관은 사랑방에서 시작하여 마

을주민들의 의사소통의 장으로 마을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공간이었다. 마을회의 때는 모든 마을주민들이 

회관을 이용하나 평일에는 주로 노인들이 이용한다. 그

러므로 명심체험마을의 안 공동장소로 마을회관과 회

관 앞 느티나무 쉼터 및 마을 마당을 선정하였다. 중심

지가 각 자연마을과 체험시설물로 분산되어 약화되어있

으므로 주민들의 접촉점을 높일 수 있는 마을회관의 정

비와 마당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설문에서 조사된 정

화조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부엌 뒤에 있는 화장실

을 사용자에 맞게 설비 및 디자인 되어야 한다. 마을회

관 가까이에 식당과 정보화교육관이 있으므로 마을회관

을 주민복지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복합된 시설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명심체험마을의 마을마당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활동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장소의 바닥면과 수

목, 정자 등을 보완하고 빨래터를 복원 및 수공간영역을 

포함하여 마을마당을 확장시킨다. 

현재 마을의 어귀길은 부분 포장도로이며 마을안길

은 시멘트도로이다. 마을 마당 또한 시멘트로 덮여 있고 

시멘트 벽돌과 블록이 느티나무 주변으로 쌓여있어 쉼터

의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므로 잔디블럭으로 바닥을 정돈하고 마당 주

위의 집들은 마당으로 나온 기자재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빨래터는 마을곳곳에 있으며 지금까지 이용되는 곳도 

있다. 명심마을이 자랑하는 1급수의 물이 흐르는 천을 

따라 빨래터가 존재하므로 마을마당 앞 천을 정비하면

서 빨래터의 현 화가 필요하다. 또한 가공센터는 체험

시설물로 용도를 바꿀 예정이므로 앞에 흐르는 천변으

로 빨래터를 이동시켜 체험을 하고 마을마당과 연계하

여 물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을마당의 공간감을 더해주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벤치를 놓아도 

좋지만 평상이나 정자 같이 노인들이 편히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한다. 마을 중심에는 느티나무 3그루가 

있으며 마을회관 앞과 천변 쪽 다리 앞과 다리 건너 위

치해 있다. 마을회관 앞 쪽에 있는 수목은 주로 마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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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천변 맞은편 수목

은 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과 체험객이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한다(Figure 12 참조).

3. 오박사마을 

a) 현재(2011년) b) 경로당 안

Figure 13 오박사마을 안.

마을중심의 경로당과 마을입구의 우물과 쉼터는 주민

들이 빈번히 이용하는 공동공간이다. 마을 어귀의 우물

은 역사성과 상징성을 내포하여 물을 마시고 쉴 수 있는 

쉼터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경로당은 어귀길 갈

래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안전이 위험하다. 경로당을 후

치시켜 과거 경로당과 같이 배치시켜 경로당 내부 공간

과 마당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상 건축되어 있으

므로 현실에 한 방안은 뒤의 밭을 공동화 하여 뒤에 

현관문을 만들어 출입하는 것이다. 또한 3~4가구만 50

이고 나머지 가구들은 70~80 로 80 의 인구비율이 높

은 마을이므로 경로당은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유니버

셜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한다. 

경로당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으로는 화장실은 여닫이

문, 광센서가 달려 간단히 직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

도전, 높이가 조절되는 세면 , 실수로 닿더라도 화상입

지 않도록 단열재로 감싼 파이프, 가볍게 눌러도 쉽게 

열리는 레버형 손잡이 문, 문턱이 없는 문 등 이다. 이

와 같이 직관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디자

인을 적용하여 고령자의 이용을 최 한 편리하면서도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Figure 

13 참조).

V. 결  론

본 연구는 농촌마을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기초하여 

마을의 형태 및 공간구조, 공간요소 등을 파악하고, 공동

공간을 분석 및 재구성하여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농촌마을의 공간구성을 제시하였다.

1. 공간구조와 공동공간의 변화요인으로는 생활양식의 

변화, 농촌정책의 변화, 사회·정치적 제도의 변화, 경제

적 원리 등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촌마을의 

공간구조와 공동공간은 시 에 따라 변하므로 농촌마을

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원리를 파악하여 계승하며 마을의 

공동공간을 개선시켜야한다.

2. 농촌마을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의 원리로는 입구성

과 중심성이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공동공간

으로 조사되었으며 소실되거나 과거에 비해 약화된 중심

성의 안을 마련하였다. 마을회관이 중심성을 잃지 않

도록 마을만의 개선할 점을 도출하였으며 운영관리의 효

율을 높이기 위해 기능의 복합화, 마을의 중심의 마당의 

역할과 기능을 확충시키고 재구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3. 상 마을별 공간구조 및 특징에 따른 계획특성과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부분별 공간계획 안을 제시

하였다. 

1) 고드미마을은 입구이자 공동체가 가장 빈번히 이용

하는 기념관 옆 잔디밭에 등나무와 쉼터를 마련하고, 신

채호기념관 앞 수전, 노거수 쉼터, 체험연못을 보완 개선

해야한다. 

2) 명심체험마을은 마을의 중심을 살릴 수 있도록 마

을마당을 정비하고, 마을회관의 설비적 측면을 개선하고 

기능을 복합화하여 주민들의 결속력을 높여야 한다. 

3) 오박사마을은 마을의 중심 어귀길에 위치하는 경로

당을 후치시키는 배치 또는 뒤의 밭을 공동화하여 배면

에 입구를 제안하였다. 또한 노령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마을이므로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하여 위험성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마을의 복지회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

도록 실내디자인의 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 물리적인 공간만을 다루었음을 밝힌다. 안제시 시 

적합도의 정량화가 부족하였으므로 향후 공간구문론 등

의 프로그램기법을 활용하여 조사된 인자들을 입하여 

장소의 적합도를 정량화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공간

구조의 안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공동체 

함양에 한 연구들이 결합되어 공동체 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2011학년도 충북 학교 학술연구지원 

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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