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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실존주의 철학가 마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
1976)는 ‘예술은 사물의 은폐된 참모습을 보여 준다’라고 사유
하며 구체적으로 고흐 농민의 신발 그림을 예를 들어 예술의 진

실(aletheia)를 설명하였다. 모호한 현대예술에서 은폐된 진실을 
찾아낼 때 그 작품이 갖는 함축된 의미는 더욱 클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미술에 영향을 준 인상주의 화가들은 
전원지역을 대상으로 풍경화를 적지 않게 그렸는데, 그들은 지
역의 원풍경(原風景)을 그리고자 하는 애착이 강하였다. 화실보
다는 외부세계로 나가 사실적으로 느끼는 대상을 순간적으로 

포착하고, 묘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더욱이 당시 산업이 발
달하므로 튜브형 물감이 생산되었고,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휴
대와 이동이 자유로워지자 그림 그리는 작업공간에도 변화가 

일어나 주거지에서 다소 먼 지역과 전원공간에 나가 원풍경을 

보다 사실적으로, 광범위하게 담아낼 수 있었다. 인상주의 화가
들이 지역건축과 풍경을 그림의 소재로 삼았다는 것은 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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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상뿐만 아니라 개념의 확장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 
지역이 갖는 자연의 숭고함과 고유한 건축적 형태를 개인의 인

상으로 담아내었다는 데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가 후기 인상파 화가들은 외계가 인간 내면에 

주는 것을 오히려 내측에서 인상된 것을 추구하는1) 새로운 탐구 
정신을 토대로 그림을 묘사하였다. 그러므로 기존의 인상파 화가
들의 패턴을 뛰어넘는 새로운 예술세계를 경험하게 하였다. 그 
대표적인 화가로 폴 세잔(Paul Cezanne)을 들을 수 있다. 그는 초
반에 인상주의풍의 그림을 그렸으나 여기서 벗어나 특히, 그의 
인생 후반에는 자신이 관찰하고 통찰하며 연구하였으며, 단순한 
구조형태와 색면을 창안해냈다. 보이는 세계 즉, 대상에 대한 탐
구를 심오하게 하였다. 그림의 시점변화와 시대상의 랜드 레이어, 
깊이감, 물체의 입체적, 기하학적 형태구성 및 화면의 평면화 등
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기에 이르렀고, 심지어 공간과 건축물의 
인식에 있어서 입체성뿐만 아니라 추상성을 불러일으키듯, 탈 
구상하기에 이른다. 입체성과 추상성은 건축에 있어서도 새로운 
양상을 발견하게 하였고, 역사적 맥락에서 벗어나 분리해보는 
근대 아방가르드 건축을 시도해보는 발판을 찾아주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폴 세잔이 그린 그림은 알레데이아, 즉 풍경
화에서 은폐된 진실을 찾아내도록 유도하게 하는데, 이는 입체파
(cubism)와 신조형주의예술(neo-plasticism)로 진보되어 현대건축

1) 李海成, ‘1750∼1900 近代建築의 흐름’, p.227, 세진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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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제주의 양식(international style)으로 확산하게 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가 그린 원풍경(primary 
psycho-scence)의 풍경화 묘사 수법이 현대건축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농촌의 현대건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시각

과 해석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근대화과
정 중 새마을사업 이후 마을 내 현대건축물들이 전통건축을 대체

해왔다. 지역주의와 맥락주의 건축을 탈피한 표준주택이나 평슬
래브주택의 기하학적 건축물들이 건축됨으로 전통과 현대가 혼

재하는 현상을 가속하고 있어 앞으로 현대건축이 편만해갈 것으

로 보아 현대건축을 어떻게 설계하며, 지역경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낼 것인가는 고려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폴 세잔이 풍경화의 화면을 구성할 때, 특

히 그가 의도적으로 그린 후반기 원풍경의 풍경화 작품을 통해, 
그가 어떤 시각과 수법으로 구성하였는지를 살펴보고, 화면에 
함축된 건축적 구성요소 및 입체적 특징을 분석하며, 더 나가 
우리 현대농촌건축 중 입방체 큐브형 입면형태의 현대건축특징

과 연계, 규정해 봄으로 금후, 우리 지역내 현대건축 설계 혹은 
경관디자인 시 참고할 건축적 설계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폴 세잔은 그의 원풍경으로써 프랑스 남부 엑상 프로방스 지

역을 대상으로 풍경화를 다수 연작하였는데, 그가 그린 풍경화 
속 도적(圖的, figure)요소와 지적(地的, ground)요소들은 개인의 
관찰과 통찰에 의존, 해석되었다. 여기서 현대미술에게 방향과 
흐름을 틀어주는 전환점을 표했다는 점에서 폴 세잔을 재조명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현대건축은 물론 우리 농촌의 현
대건축과도 관련성 있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과 내용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문헌 및 자료조사방법이다. 폴 세잔의 전체 그림을 종

합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풍경화에 대한 그림을 분류하고, 
1900년 전후의 풍경화를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구조와 공
간표현 방법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폴 세잔이 관찰과 통찰을 
통해 얻어낸 단순하고 입체적인 오브제와 평면적 판상이 ‘의도
된 풍경화’ 속에서 건축적으로 어떻게 발전했으며, 어떤 형태적 
의미를 갖는지, 그 화법과 형태를 분석하였다. 그의 원풍경 풍
경화 속에 담은 건축물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그 수법과 함

께 엑상 프로방스 지역의 건축적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둘째, 실태조사방법이다. 근대화 이후 한국의 농촌마을에 건

립된 현대건축의 입면형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마을
은 지금까지 근대화과정으로부터 현재 새마을사업, 새뜰사업
(진안 원구신) 및 농촌협약(서천 농촌청년보금자리주택) 등 사
업을 진행한 마을들이다. 정부 사업에 참여한 마을 내 현대건축
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연구의 범위에 있어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폴 세잔

의 사망 전 10년간, 즉 1900년 전후로 가장 건축적으로 단순하
고, 입체적으로 묘사했던 화법의 시기로 한정하였다. 공간적 범
위는 세잔의 고향 엑상 프로방스를 중심의 프랑스 남부지역이

다. 그의 풍경화로 한정한 이유는 귀향 후 그가 고향에서 경험
한 원풍경을 대상으로 그린 풍경화로써, 그 그림이 그의 탐구정
신을 강하게 발현했고, 입체성과 깊이감과 평면성 등의 건축적 
성향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농촌의 현대건축과도 유
사성이 있어 우리 마을의 건축은 197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근대화 운동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현대건축이 건립된 범위

에서 바라보았다.

2. 폴 세잔의 풍경화에 나타난 구도와 형태

2.1 풍경관찰과 원풍경

폴 세잔(Paul Cezanne, 1839∼1906)은 은행가 집안에서 유복
하게 태어나 프랑스 남부 엑상 프로방스에서 성장했고, 젊어서
는 파리 등 외지에서 그림을 그렸으나, 생의 말미는 고향으로 
귀촌하여 그림연구 끝에 생을 마감하였다. 화가의 길을 보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그의 그림에 대한 사고와 추상적 개념을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1852년, 그는 고향의 성 요셉학교에 진학하였다. 거기서 에밀

졸라와 만나2) 시를 논하고 프로방스 지역을 유희하며 그림의 
대상이 되는 원풍경을 많이 경험하며 성장하였다. 그러나 고향
에서 안정적인 가업을 계승하고 법학자가 되길 원했던 아버지

의 뜻과는 달리 폴 세잔은 미술에 관심이 많아 1857년, 스페인 
신부인 조셉 지베르(Joseph Gibert)로 부터 미술을 배우면서 법
학과 미술을 병행하였고, 1861년부터는 아예 아버지를 떠나 파
리에 거주하며 미술공부에 전념하였다. 청소년기에 고향 친구
인 에밀졸라가 파리로 유학하며 그의 초청에 응하였던 것이 고

향을 떠나 파리에 거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예술의 도시 
파리로 간 것은 그의 청장년기에 인상파 화가들과 접촉하는 기

회가 되었고, 미술입문과 탐구에 소중한 기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파리에서 인상주의 화가 카미유 피사로(Camille Pissarro)
를 만난 것은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로 접어드는 통로로써 스승

과 제자의 관계로까지 깊어지며, 1860년대 중반부터는 전원도
시인 루브시엔느(Louveciennes)와 퐁투아즈(Pontoise)에서 그림
을 그리는 등 10년 넘게 동행하며 지역의 풍경화를 그렸다. 그
리하여 폴 세잔의 풍경화 묘사는 피사로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1870년, 전쟁을 피해 마르세유 근교 
레스타그(L’Estague)에 유할 때도 풍경화를 주로 그렸다.3) 암울
한 시기에 지역의 풍경화 그리기는 폴 세잔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었을 것이다.
그는 43세에 고향 엑상 프로방스(Aix-en-Provence)로 귀향하

는데 어릴 때 경험했던 프로방스 지역의 지형은 그에게 친숙한 

원풍경으로 남아 있어 생 빅투아르(Mont Sainte-Victoire)라는 풍
경화 그림의 소재가 되었으며, 탐구의 대상이 되었다.4) 1886년, 

2) Émile Zola(에밀 졸라)와 Baptistin Baille(밥티스틴 바유)와 세잔은 "les trois 
inséparables" (분리될 수 없는 세 사람)이라 할 정도로 죽마고우처럼 에밀졸라
와 함께 지역을 돌고, 많이 예기하며 청소년기를 보냈다.(https://en.wikipedia.
org/wiki/Paul_Cezanne)

3) L’Etague, ‘Melting snow’,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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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세잔이 쇼케(Chocquet)에게 쓴 편지에서 ‘이 지역에서 발굴
할 보물들이 있다. 그것은 엑상이 보여주는 엄청난 부와 동등한 
해석으로 찾지 못했었다.’5)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원풍경이 심
히 소중함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원풍경에 대한 애
착이 컸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2 폴 세잔의 풍경화와 건축과의 관계

폴 세잔은 19C말∼20C초 후기인상파 화가 중의 한 사람으로 
당시 보다 혁신적인 화가였다고 볼 수 있다. 왜냐면 그는 풍경
화를 기존의 전통적 투시기법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화법으로 

조명해보길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큐비즘의 근원을 찾
아냈고, 미술뿐만 아니라 건축에까지 영향을 주어 이것은 유럽
의 근대 아방가르드 예술운동에 새 장을 열어주는 실마리를 제

공해주었다. 귀향 후 그의 말년 작품들은 입체파 작가인 브라크
와 피카소를 넘어 건축에 있어서 르 꼬르뷔지에(Le Corbuiser) 
등 큐비즘 작가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이러한 영향은 현
대미술과 현대건축의 길을 내는데 가교역할을 했다는 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 세잔보다 42년 후에 태어난 
피카소는 그를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일컬을 정도로 높이 평
가하였는데,6) 폴 세잔이 그림의 대상을 보는 시각과 색채 및 구
도를 기존의 인상주의 화가들과 달리 해석함으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폴 세잔은 화면 내 시점의 다양성과 단순한 구조의 형태 어

휘, 그리고 색채의 무한한 가능성 등을 암시하며, 그림이 되는 
건축물, 배경이 되는 지형들을 본래의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단
순화하며 기하학적 형태로 창안해내었다. 즉, 원기둥, 구, 원뿔 
등의 요소들로 건축적 요소들을 개념화하였고, 산과 들과 경사
지 등의 배경요소를 평면화하므로 층위적 심미성을 경험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건축물묘사방법은 1904∼1905년에 묘사한 
‘Mont Sainte-Victoire and Chateau Noir’에서 확연히 확인할 수 
있다. 성채의 모습은 단순한 큐브형태로 단순화하였고, 개구부 
등의 상세를 제거하였다. 1900년 이후에 그린 풍경화는 ‘Mill at 
the River’를 포함하여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근대예술의 흐
름 상, 조형건축에서 평면성 표현에 관한 패러다임은 20C 초반 
큐비즘(cubism) 화가들로부터 시작하여 네덜란드의 데 스틸(De 
stijl)로 이어졌고, 여기서 ‘평면성’ 표현을 미술에 한정하지 않
고, 건축 등 조형예술의 전 분야로 확대 적용하였다.7) 동시대의 

4) 원풍경(原風景, primary psycho-scene)이란 ? 여러 가지 사회적, 개인적 요인
과 관련이 있으나 그 중 하나는 유소년기에 체험했던 정경(이것을 경관체험이
라고 한다)이라고 말할 수 있다.(日本建築學會(編), ‘建築•都市計劃のための_
空間學事典, p. 212, 1998, 井上書院)

5) Jonathan Kear, ‘Leaving L’Estaque, Cezanne’s imagery of Provence in the 
1880s, Art on the Line, p 16

6) guggenheim-teaching-materials-great-upheaval, ‘ Paul Cézanne’, p.1, 
Guggenheim.  피카소는 ‘오직 한 분이신 나의 스승은 세잔입니다. 그는 
종종 세잔을 현대미술의 아버지(father of modern art)’라고 일컬었다(Karen 
Rosenberg, “Maverick, You Cast a Giant Shadow,” review of Cézanne and 
Beyond at Philadelphia Museum of Art, New York Times, March 5, 2009, 
Art and Design section. 재인용)

7) 박영경 외1인, ‘근대조형예술의 평면성 표현방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계획계 논문집, 20권 5호(통권 187호). p.147, 2004.

후기인상파 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수직성과 수평성을 강조하는 2차원성의 면구성이라든가, 풍경
화면 상의 점경이 되는 건축물 등을 순수입방체처럼 원형 형태

로 간략히 묘사하는 수법, 그리고 화면의 평면적 구성방식 등은 
깊은 입체적 인상을 심어주었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2.3 폴 세잔의 그림 유형과 풍경화 안의 건축물

서양미술에서 풍경화의 발원은 중세 후기로 거슬러 올라간

다. 화가이며 건축가였던 피렌체의 조토 디 본도네(Giotto di 
Bondone)는 초기 르네상스 건축가들뿐만 아니라 그 후의 화가
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는데 그동안 그림의 배경이 되

었던 실내공간은 막힌 벽이 아니라 벽에 창문을 내어 창가 너머

로 보이는 자연의 풍광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풍경을 끌어들인 

것이다. 17C 중반 풍경화는 이제 서양미술에서 한 장르로 확장
되었고,8) 근대에 들어서서는 자연의 빛과 그림자를 시간의 흐
름에 따라 묘사하는 수법으로 풍경을 대상으로 보았으며, 순간
적으로 포착하듯 묘사했기 때문에 자연현상의 인상을 묘사하기

에 이른다. 후기 인상파 화가인 폴 세잔 역시 정물화 못지않게 
풍경화에 대한 애착이 강하였다. 그는 하나의 지역 경관을 다면
적으로 그려냄과 동시에 풍경화를 구조화하고 입체화시키므로 

현대미술 세계에 원풍경의 중요성과 추상성, 그리고 은폐된 미
술의 본질을 발견하게 하였는데, 이처럼 풍경화는 결정적인 역
할을 하였다.

<Fig. 1>은 폴 세잔의 작품 588점을 양식별로 분류한 것이다. 
총 5가지 축으로 정리한 결과, 큐비즘(cubism)은 53점(9.0%), 포
비즘(fauvism)은 1점(0.2%), 인상주의(impressionism) 작품은 105
점(17.9%), 낭만주의(romanticism)는 107점(18.2%), 그리고 탈인
상주의(post-impressionism) 작품은 322점(54.7%)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폴 세잔의 초기작품은 낭만주의 경향이 강하여 직관적
이거나 빛에 투사된 사물을 관찰하는 인상적 화풍의 표현이었

다. 그러나 점점 탈인상주의화 되고, 회화의 건축적 표현이 드

8) 정건채, ‘빈센트 반 고흐 풍경화의 의도된 건축경관 특징 연구’, p. 44, 韓國農村
建築學會論文集 제25권 2호 통권89호 2023년 5월

9) https://www.wikiart.org/en/paul-cezanne/all-works/filterName:Style_cubis
m,resultType:masonry에서 제시한 695점을 양식별로 분류함.

Fig. 1. Comprehensively categorizing Paul Cezanne's art works by typ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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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기 시작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후기 인상주의 미술(post-
impressionism)작품은 무려 54.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풍경화는 209점으로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지역 경관을 
묘사한 풍경화 가운데 생 빅투아르(Mont Sainte-Victoire)산간지
역을 묘사한 작품이 가장 많음을 볼 때 마을과 건축을 포함한 

지형의 원풍경은 그의 그림 작업에 중요한 대상이었으며, 심리
적 원천이었다고 볼 수 있다.

3. 폴 세잔의 풍경화 화면구도 수법과 건축적 특징

3.1 폴 세잔의 공간표현수법과 형태의 입체적 특징

나가오 미코(長尾　寬子)는 서양미술에 있어서 화법에 적용
된 공간표현방법들을 10가지로 분류하였는데,10) 폴 세잔의 경
우는 주로 중첩, 선원근법(부분적), 분절, 시점의 합성 등의 방
법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정물화(fruit basket) 연구에
서는 구성(combine art)을, 바스타드주택 건축(Jadufan)을 담은 
풍경화에서는 사물들을 유사한 색상 영역으로 칠하여 특정 경

계선으로 제한하거나 인접 레벨로 더 어둡고, 혹은 밝아지도록 
색채를 절제하였다. 건축형태를 표현할 때는 화면상에서 결정
화된 형태로 표현했다. 특히, 폴 세잔 말년에 그린 생 빅투아르 
풍경화들을 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져 결정화된 단순

한 형태의 건축믈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색과 형태를 통해 화
면의 그림과 배경이 입체감과 깊이와 단순 미학을 갖도록 중첩

과 부분적 선원근법과 시점의 합성 등을 활용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Fig. 2 참조>
<Table 1>은 폴 세잔과 입체파 화가들의 표현특징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폴 세잔의 풍경화 화법은 단순히 자연과 사물을 
묘사하는 인상주의 묘사법이 아니었고, 구성과 입체성을 창안
하여 묘사하였기 때문에 앙리 마티스, 피카소, 그리고 구성주의 
작가 몬드리안(Piet Mondrian)과 같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
다. 이들 가운데 몬드리안은 1911년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입
체파 화가들의 작품전시를 보고 그가 본 리듬을 독자적으로 정

제하였다. 이어서 그는 주거지역을 드로잉함에 있어서 초기 구
성작품을 발전시켜 사물이 구상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추상

적 사각형들로 구성, 서로 맞물리도록 평면화시켰다.11) 사물의 
본질을 보는 시각(알레데이아)을 발전시켰다.
더욱이 건축으로 예술을 통합한 바우하우스의 건축예술교육

에 적지 않게 영향을 준 몬드리안의 신조형예술은  순수조형 요

소로써 건축과 교류하면서 직사각형 큐브형태와 원형 등 건축

물의 추상적 입면형태를 창안해내도록 조력하였다. 발상의 관
점에서 볼 때 그림에 있어서 화면의 구도와 색채와 형태, 그리
고 평면화 및 입체화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건축화로 이어졌다

고 볼 수 있다.

10) 長尾　寬子, ‘グスタフ・クリムトの絵画における空間表現の変遷について’ 
―風景画を中心に―, p. 36, 現代教育学研究紀要　第15号　2021年 9月.

11) guggenheim-teaching-materials-great-upheaval, Piet Mondrian, p. 7

Table 1. Methods of Spatial Expression in Western Painting12)

Painter Approch in painting & Expression Sample works

Paul Cezanne
(1839∼1906)

∙ Cezanne’s art, combine art
∙ Things turn into areas of similar color, which 

are limited with certain boundary lines or darker 
or brighter with the neighboring levels have been 
limited. (Crystallized form in the drawings)

fruit basket
Jadufan

Henri Matisse
(1869∼1954)

∙ Intense and brilliant colors and lines of force 
and the secret of creation lies in the play and 
the balance of these forces

The Red 
Room

Picasso
(1881∼1973)

∙ The shape of things will be deconstructed and 
a kind of crystal structure independent of the 
objects is created.

∙ By analyzing objects into volume geometric 
elements they have organized the form, and 
gave it mobility

Violin and 
glass

Piet Mondrian
(1872∼1944)

∙ Removing the appearance image of the object 
from the image because it prevent the feeling 
of beauty

∙ An abstract is extended to the ultimate goal, 
which is the pure reality

∙ Reducing the natural forms to the fixed 
components of form, and turning the natural 
color to the primary color

∙ Late composition: under the influence of the 
tense rhythm in shimmery lights of neon, 
dynamics New York, fast jazz music, they had 
colorful mosaics on their own

Three rags 
evolution

Woogie 
Boogie in 
Broadway

3.2 폴 세잔의 큐비즘과 근대건축과의 관계

폴 세잔은 고향으로 회귀한 후에 그는 원풍경들 즉, 마르세
유 지역풍경과 생 빅투아르 산간지형, 그리고 바드티드 부팡 집 
풍경 등을 그림의 대상으로 삼아 공간의 깊이감을 주며 그렸다. 
특히, 그가 품고 있던 원풍경, 생 빅투아르 산촌지형을 집중적
으로 연작하였다. 그가 살던 바스티드 주택의 셔터 달린 스튜디
오에서 생 빅투아르를 그리기 위한 그림의 시점까지의 거리는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동일 장소에서 무려 28번 그렸을 
정도로 심오한 탐구와 통찰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는 현대 추
상예술과 건축의 입체성을 표현하기에 이르는 큐비즘의 발견 

장소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Fig. 2>는 생 빅투아르 연작 중 1904년에 그린 풍경화이다. 

이 풍경화는 그의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다. <Fig. 3>은 생 빅투아르 풍경화를 원경과 중경과 근경과 근
접경관 등 4단계로 구분하고, 그림의 시장점을 가정하여 선투
시도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원경의 생 빅투아르 산은 먼 원경을 
배경으로, 들판은 중경으로, 윤곽이 뚜렷한 건축물들이 보이는 
농가와 창고들은 근경으로 보았으며, 근접경관에서는 소나무가 
자연으로 둘러 쌓여있는 요소들로 진한 회색과 검정색 톤의 수

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2) The Turkish Online Journal of Design, Art and Communication – TOJADAC 
Special Editon, p. 1620, Augus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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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건축물은 윤곽과 형태만을 드러나도록 스케치하였고, 
들판과 하늘 등은 색의 분산과 여기서 얻어지는 사이(passage)
와 깊이는 풍경 속의 깊이, 면, 높이 등으로 회화적 표현상 레이
어 구조를 조직화하였으고, 2차원적으로 보이도록 평면화를 시
도하였다. 그리고 사물 형태는 기하학적으로 단순화되어 보이
도록 시도되었다. <Fig. 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근접경관 상
의 소나무와 수풀 자연은 그동안 풍경화의 스크린처럼 전면배

경으로 그려왔던 르푸소아르 요소(repoussoir tree, 원근감을 강
조하기 위해 전면에 그린 나무)는 사라지고, 즉 의도적 수평성
과 수직성은 사라지고, 나무들이 하나의 판처럼 색과 면으로 깊
이 감을 갖도록 그렸음을 알 수 있다. 근경의 마을을 묘사할 때 
주택과 건축물들은 윤곽이 드러나고 개구부가 희미하게 보이도

록 묘사하였다. 여기서 건축은 박공지붕면이 보이도록 그렸는
데, 근경에서는 전통적 투시화법에 따라 시점에서 본 집들의 면
들이 하나의 소점을 존중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세잔이 보고 그렸을 시점(視點)의 장소를 예측하기는 큰 어려움
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경의 집
들 사이로 보이는 먼 원경의 생 빅투아르 산 정상부는 시점의 

정면에 위치하도록 시대상을 설정하고 전체 풍경을 묘사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근경과는 달리 중경에서 본 건축물들은 단순한 육면체

와 같이 윤곽만 보일 뿐 지붕이라든가 벽체와 창호 등이 확인되

지 않는다. 중경의 들판을 묘사할 때도 역시 경사지형에 위치한 
자연과 농경지와 건축물들은 근경과는 대조적으로 색과 면을 

판처럼 중첩시켜 깊이감은 느껴지지만 명확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윤곽과 입체만 묘사하였다. 원경에서는 들녘과 산자
락이 만나는 지형을 수평선으로, 부분적으로 묘사하여 수평성
을 유지하도록 지형을 묘사하였고, 산은 전체 그림의 배경으로 
색을 분할 하였고, 정상 부위를 밝게 묘사하는 수법 등으로 깊
이감을 부여하였다.

3.3 풍경화 속에 담긴 남프랑스 건축의 특징

남프랑스지역의 주택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즉, 
고급주택인 바스티드(Bastide)와 소규모 농가인 마스(Mas)로 대
별 된다. 첫째, 바스티드는 중세 영주나 부농의 가정이 소유한 
주택이며, 비교적 큰 규모로 저택과 같고, 정원과 외부공간 역시 
단정하게 정리된 주거 형식이 특징이다. 루이 오귀스트(Louis 
Auguste)가 세잔 아버지의 대지에 설계한 바스티드(Bastide)주택
은 세잔이 귀향한 후 거주했던 뒤 자 드 부팡(Bastide du Jas de 
Bouffan, 1881∼1882)으로써 고급주택 형식이다.
둘째 마스(Mas)는 일반농가 주택이다. 마스는 <Fig. 4>와 같

이 단순하고 소규모이며, 프랑스 남부 농촌마을을 구성하는 대
표적인 건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 세잔은 
마스를 적지 않게 그렸으며 아래 마스 그림 역시 그의 큐비즘적 

표현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Fig. 4. House in Provence 1885, Indianapolis Museum of Art13)

4. 풍경으로 본 농촌마을의 현대건축 미학

4.1 근대화과정과 현대건축 유형 및 큐비즘

<Table. 2>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중심마을에 건립된 
현대건축을 보여주고 있다.

13) French title: Maison devant la Sainte-Victoire près de Gardanne oil painting
(https://en.wikipedia.org/wiki/House_in_Provence) 

Fig. 2. Montagne Sainte-Victoire, 1904, Philadelphia Museum of Art 
(https://en.wikipedia.org/wiki/Paul_Cezanne)

Fig. 3. Architectural drawing and seeing point of Montagne 
Sainte-Victoire,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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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dern architecture built in the central village during the New 
Village Movement and current village in Korea

Period Modern buildings in the village note

<late 
1970s>

flat 
roof-school

flat 
roof-commu

nity hall

<2024>

flat 
roof-house

new village 
planned in late 
1970s(Sangju) 

single home by 
personal 

construction
(Cheongyang)

위 마을들의 현대건축물은 초등학교 및 마을공동이용시설, 
그리고 표준주택(새마을사업)과 평슬래브주택 등이 주를 이루
고 있다. 근대화과정 시 새마을사업은 전국적으로 전개된 운동
이었기 때문에 마을의 현대건축물은 마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거의 유사한 사례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당시 
개발한 표준주택은 평형별로 입면형태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박공지붕의 형태를 취하였다. 교육시설은 평슬래브 지
붕형태로 큐브화되었고, 마을공동이용시설은 평슬래브형태를 
취하는 사례가 많았다. 평슬래브 건축이 주택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시설에도 적용되었다는 사실은 현대건축의 한 경향으로 표

준화와 시공성, 그리고 기능성에 유리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80년 전후로 등장한 농촌 현대건축 중 평슬래브주택은 
1990년 이후 문화마을 조성 시에도 건립되었다. 기능성과 시공
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농촌마을에 쉽게 건립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마을경관 차원에서 볼 때 가구식구조에서 조적
식구조로 전환되는 새로운 농촌건축의 형태적 이미지를 형성하

게 하였다. 따라서 전통주택과 건축형태미의 차이에서 오는 마
을경관 미학은 아직도 논의할 여지가 많으나, 이를 마을주민들
이 선호하는 경향은 분명하다.

4.2 리모델링 농촌마을과 신규 보금자리 마을의 현대건축 형

태적 특징

<Table 3>은 조사대상 진안의 원구신마을로 최근 새뜰마을 
사업에 참여하여 리모델링한 마을이며, 그 개요를 나타내고 있
다. 리모델링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고, 빈집 철거 

후 마을공간을 재정비한 마을경관은 전통미가 담겨지도록 재형

성되어져 있다. 

Table. 3. The Wongusin village status remodeled through Seathul in 2023

Category
Year of houses (2015)

Sum
under 10 10∼20 21∼30 over

30

No. of houses 1 - 5 31 37

Ratio
(%) 2.7 - 13.5 83.8 100.0

 <after reformation, 2018>

Category Types of whole buildings (2018) after
remodeling

Style traditional 
house

roof type of modern houses
sum

gable flat other

No. of houses 10 6 2 - 18

Ratio
(%) 55.6 33.3 11.1 - 100.0

※ 18 houses were reformed in 2018

Category Structure of whole buildings (2018) after
remodeling

Structure wood adobe concrete steel/panel

No. of houses 15 2 1 -

Ratio
(%) 83.3 11.1 0.6 - 100.0

이 마을은 새뜰마을사업 우수사례로 마을공간을 재구조화한 

대표적인 마을 중의 하나이다. 본 사업은 2015년에 시작하여 2018
년에 준공하였다. 마을의 취약부위 개선내용은 취약지역생활여
건, 즉 노후주택의 주거환경개선, 마을의 안전⋅위생⋅인프라 개
선, 그리고 주민역량강화 등이다. 취약부위개조와 함께 새롭게 
공간을 정비한 마을로 볼 수 있다. 빈집과 지붕 슬레이트 및 재래
식 화장실 등을 철거하고 마을공공이용시설을 신축하며, 마을 
길을 확장하기 위해 담장정비와 함께 경관디자인을 실시하는 등 

마을환경개선에 전통과 현대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무엇보다 주민 다수가 주택의 집수리에 참여함으로 마을의 취약

도가 개선되었고, 주거성능뿐만 아니라 마을경관까지 새롭게 형
성하게 되었다. 사업 후의 마을전경을 보면 전형적인 산간마을 
형국 속에서도 전통주택과 현대건축이 혼재되어 있으나 기존 전

통주택들이 마을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박공형 혹은 큐브형 현대

건축물이 입지 하고 있어도 하나의 점의 요소로 보일 뿐 시각적

으로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슬래브 현대주택은 입체감과 평면화된 입면들, 특히 큐브
형의 매스는 건축경관 상 자연지형과 전통주택에 반해 조형적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큐브형주택들이 
마을에 다수 건립된다고 가정하면 기존 마을의 건축경관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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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Fig. 5. The modern buildings (flat-roof house & gable-roof community hall) 
in Wongusin village and closed range view of the landscape, Jinan, 2023

<Table 4>는 서천의 농촌청년보금자리 주택단지이다. 농촌공
간 재구조화 및 농촌재생을 위한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마을이다. 2023년 3월에 입주한 서천군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은 가족형 15호, 청년형 14호로 총 29호가 거주하는 소규모 주
거단지이며, 커뮤니티 센터와 보육시설, 마을창고, 공용주차장, 
산책로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농촌인구소멸을 극복하
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커뮤니티의 정주화를 위
한 대안을 모색한 결과 보금자리주택을 단지화하게 되었다. 전
국적으로 지역에 따라 폐교 혹은 유휴시설이 발생하므로 지역

소멸의 위기에 봉착한 곳이 적지 않은 가운데 서천 역시,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주거단지를 조성하였기에 최근의 현대건축물

을 경험할 수 있는 사례이다. 
이 보금자리 주택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재생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아직 의문이나, 지역의 폐교부지와 

유휴부지 혹은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주거단지라든

가, 마을공동시설 등이 개발된다면, 기존마을과 신규마을을 통
합하는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재구조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어 

지역의 소멸을 극복하고, 활력을 꾀할 수 있는 재생의 대안이 
될 것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천의 배치안을 보면 지형을 존중하고, 세대 간의 커뮤니티 

교류 및 일상생활상을 고려하여 마을공동이용시설과 주거시설

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지역경관을 고려한 조화로운 마을로 
계획되도록 다각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본다. 연립주택형식의 
세대는 주호 마다 마당을 공유하고, 경우에 따라 2층 테라스를 
건축적 산책로와 연결, 공유하므로 세대 간의 만남과 교류증진
을 도모하도록 계획하였다. 기존 폐교부지를 활용했기 때문에 
기존수와 식재를 동시에 계획하므로, 장소의 기억과 단지의 어
메니티를 증강시킨 특징도 발견할 수 있다. 
건축물의 형태를 보면 커뮤니티 홀의 경우 큐브형에 가깝다. 

각 주호 역시 큐브형태로 볼 수 있다. 단위세대를 편박공 형태
로 경사지붕을 계획하여 주변의 전통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경관 차원에서 고려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매스구성은 큐비

즘(cubism) 입방체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즉, 형태적으로 편박공지붕형태로 큐브형의 단순미를 취하고 
있으나, 소규모 단지로써 지역의 새로운 마을경관을 형성함에 
있어서 기존 전통마을과는 다른 계획된 신규마을의 이미지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신규로 건립되는 신규마을의 현대
건축이 기존마을의 전통건축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내야 할 것

인가는 하나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5. 결 론

후기 인상주의 화가 폴 세잔은 프랑스 남부 엑상 프로방스 

지역으로 귀향하여, 생을 마감할 때까지 원경관을 그림의 대상
으로 풍경화를 연작하였고, 이를 통해 색채와 형태를 구조적으
로 평면화하고 입체화한 결과를 이해할 수 있었다. 지역의 원경
관을 담아낸 풍경화 연작은 근대 아방가르드 예술적 의미와 탈 

역사, 현대건축의 형태구성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
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농촌마을에 혼재하는 현대건축물
들의 형태적 특징을 이해하는데도 하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

을 것으로 보아, 본 연구의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폴 세잔은 그의 성장기에 경험한 엑상 프로방스 지역

의 풍경, 즉 심령에 내재화된 원경관을 풍경화로 담아냈고, 특
히 생 빅투아르 연작을 집중적으로 묘사하므로 새로운 형태표

현수법을 통찰, 창안해냈다. 풍경화에서 전통적인 1소점 선원근
법을 탈피하고, 내면적 시각과 통찰력으로 그림의 대상을 중첩
시키는 레이어를 만들어내고, 그림에 깊이 감을 준다거나, 입방
체로의 단순한 원형을 묘사한 시도들은 탈 구상의 현대추상미

술뿐만 아니라 탈 역사의 현대건축에 형태적 메시지를 갖게 하

였다. 그가 풍경화 속에서 형태와 색채의 진실을 발견하게 하므

Period Modern buildings in the village note

<2022>
half gable 

roof style of 
duplex house
(29 homes)

flat slab & 
cube 

community 
hall

This village is 
a residential 
complex for 
the young 
generation. 
The town 

revitalizes the 
region as the 

area's 
population 
disappears 

and farmers 
move in.

Table. 4. Town of the young generation in Seocho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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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입체파, 야수파, 추상미술 등 현대예술과 현대건축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 준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폴 세잔에서 비롯된 입체주의는 입체파 화가들뿐만 아

니라 몬드리안의 신조형예술(Neo-plasticism)로 귀결되면서 데 
스틸(De-Stijl) 건축으로 이어졌고, 현대건축의 맥락에 있어 국
제주의양식으로 확산되는 단초가 되었다.
셋째, 현재, 우리 마을에 혼재된 현대주택은 대표적으로, 소

위 평슬래브주택이며, 이는 큐브형의 입면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능성과 합리성과 시공성을 두루 갖고 있어 지역적으로 편만

해 분포하게 되었으며, 단순 입방체의 형태미를 보이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폴 세잔으로부터 야기된 입체주의와 판상으로 
구성하는 입면형태 경향의 데 스틸 건축과 기능주의건축 등과 

그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마을의 주거시설만이 아니라 마을공동이용시설과 농

업시설과 같은 지역의 현대건축물들이 구법에 따라 다양한 형

태미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가운데 기존의 전통양식
에서 벗어난 큐브형태 혹은 편박공형 건축물이 적지 않음을 볼 

때 기존마을의 건축경관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낼지에 대한 건

축디자인적 접근과 통찰이 설계 전, 경관과 형태 미학적으로 검
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마을단위사업이나 신규로 조성되는 보금자리 커뮤

니티 및 거점지역 기초생활시설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에 있어서 유휴부지와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드웨어부분의 디자인개념이 요구
된다. 즉, 신구커뮤니티의 통합, 마을(인구)소멸 극복, 그리고 문
화복지서비스를 연결한 정주환경 조성과 매력있는 지역의 활력 

증진 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협업뿐만 아니라 건축적 통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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