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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후복구기 이후, 일본의 공공주택 계획과 공급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주택과 주생활

의 관계는 경제·정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적 시스템의 전제 하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중반부터 고도경제성장의 시작과 함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근·현대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과 주택단지의 

공급은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정부는 근대화로 

인한 자유·평등·독립, 기능성·합리성, 과학적 객관성 중시 등의 생각

을 바탕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서양화시킨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행

보에 나섰다. 

공공단체를 설립하여 도시권에서는 계획적인 택지개발과 주택공

급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본격적인 산업화와 더불어 서양문화의 도

입과 이로 인한 생활의 근·현대화는 전통적인 주거양식이 변모하는 

과정에서 주거양식은 전통적 생활방식을 배제한 서구 지향적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었다. 이는 공공주택에서도 마찬가지로 주택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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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화가 주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점

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주택공단은 발족 당시 복지로서의 성격은 거의 없고, 

오로지 중류층 내지 샐러리맨이 대상[1] 이라는 점에서 비판도 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주택상의 조치를 둘러싼 몇 가지 결단은 일본인의 

생활의식을 크게 변혁하는 역할을 해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거

주자의 요구와 시대적 니즈의 변화를 충족시키기 위해 표준설계[2]

의 계열화 등 다양한 주거유형의 도입을 위한 여러 대안들을 실천해

왔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일본주택공단의 표준설계는 사회적 급격한 변화에도 불

구하고 내적으로는 재래의 질서와 특성을 간직하며, 한편으로는 서

양의 기능을 지닌 독특한 변화과정을 거쳤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표준설계의 주호계획은 단지 일본식과 서양식의 절충으로 규정지을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공간적 성격뿐만이 

아닌 공간의 독자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의 고도경제 성장기에 공공주택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생각되는 일본주택공단의 표준설계에 

주목하여, 그 변화과정의 분석을 통한 주거공간의 변천과 특성을 부

각시켜보고자 한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공공주택에 나타나는 현상

에 대한 비교연구의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상호간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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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B S T R A C T K E Y W O R D
Purpose: Despite the rapid social change, the standard design of the Japan Housing Corporation has 

undergone a unique process of change with traditional order and characteristics internally and on the other hand,
Western functions. Therefore, this study derives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spac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hange process, which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ublic housing field during Japan's high economic growth
period. Method: The scope of the research period is limited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Japan Housing 
Corporation in 1955 to the period of high economic growth, 1955 to 1964. The subject of the study is the 
standard design of the Japan Housing Corporation, and the analysis focuses on the 2DK type and 3DK type stair 
type used. The method of the study is to summarize the social status and the theoretical contents of the Japan 
Housing Corporation. And In addition, it identifies the classification of space and the characteristics between 
spaces that appear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standard design. Result: It can be concluded that spaces are 
defined as special purpose spaces and general purpose spaces due to hierarchical order, function, and physical 
boundaries between spaces, and have the characteristics of space expansion and transformation through opening
and closing between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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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일본주택공단 표준설계의 계획에 대한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1955년 일본주택공단의 발족으로부터 고도경제성장전기[3] 인 

1955~1964년으로 한정한다. 연구대상은 일본주택공단의 표준설

계로 가장 많이 계획되고, 사용된 2DK형 및 3DK형의 계단실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문헌적 고찰을 통해 당시의 사회적 현황과 

일본주택공단 그리고 표준설계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고찰 정리하

고자 한다. 다음으로 도면을 중심으로 표준설계의 평면분석을 통해 

그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단위공간과 공간간의 변화와 특징을 파

악한다. 마지막으로 변천·전개과정에서 나타난 공간구성과 공간간

의 경계를 통한 공간의 정의, 그리고 공간간의 상호관계에 의한 공간

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고도경제성장기와 일본주택공단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은 1955년부터 시작되며[4], 당시 사회적 상

황을 보면, 일본정부는 주택대책을 중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1955년

도 예산안의 4대 기본방침 중 하나로 '주택건설 확충'이 거론되었으

며, 구체적으로는 10개 항목의 중요시책 중 첫 번째로 '주택대책 확충

'을 꼽았으며, 1955년 주택건설10개년계획[5]의 첫해로 정부의 시책

주택과 민간자력건설 총 42만호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건설10개년계획은 1955년 4월을 기준으로 주택 부족수를 

270만호로 추정하고, 이를 매년 신규 수요 증가 18~25만호를 충족

하면서 10개년 만에 해소하려는 것으로, 총 건설계획 호수는 479만 

호였다. 이 계획은 첫해의 건설 호수 42만호 중 정부시책주택은 

17.5만호를 분담하고, 그 중 2만호를 1955년 7월에 설립예정인 공

공단체에 위임하게 된다.

 당시 일본정부는 경제 성장에 비해 주택건설의 낙후를 강하게 인

식하고 있었으며, 주택 부족이 현저한 지역의 주택 건설 및 택지 개

발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정책의 실시 기관으로서 1955년 

7월 25일 '일본주택공단법‘[6]에 따라 일본주택공단(이하 주택공단

으로 표기)을 설립하게 된다. 정해진 예산, 규모를 바탕으로 내화 성

능을 갖추고 안전상, 위생상 필요한 설비를 갖춘 주택을 대량으로 건

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2.2. 주택공단의 표준설계

주택공단 표준설계는 공영주택의 규모인 12평보다 1평 많은 13평

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공단으로서는 선행적으로 실시계획·설계로 

진행된 공영주택 혹은 공무원주택의 축적을 배우고, 나아가 이들 주

택을 집단으로서 물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양호한 전체 환경으로 발전

시키기 위한 기술이나 방법론의 확립을 서둘러야 했다. 구체적으로

는 연구자, 건축가에 의한 생활최소한주택에 관한 연구의 성과로서

의 1)식침분리, 2)취침분리[7] 등 주택 평면계획에 대한 생각의 정착

이었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의 거주방법을 조사한 결과로부터 식

사를 위한 공간과 취침을 위한 공간을 나눌 수 있는 것, 혹은 가족 간

의 분리취침이 가능한 것 등을 거주자의 요구의 기본에 두고 있다.

진전과정에서 개인생활, 가족생활에서의 가치관은 전환기를 맞

이하여 상기 두 원칙 중 어느 쪽을 우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

란이 분분했지만, 어쨌든 한정된 규모 내에서 가능한 한 거주상의 요

구를 충족시키려는 규격형 공적주택의 평면계획상 기조가 되었다.

주택공단의 표준설계는 전자의 1)식침분리에 대한 개념을 기본

으로 계획된 것으로, 주택공단이 출범 초기 이래 방대한 건설실적을 

유지한 2DK형 즉, 2개의 침실과 다이닝키친을 갖춘 양식이다. 그리

고 후자의 2)취침분리의 개념을 토대로 계획된 것은 두 번째로 실적

이 많은 3DK형이었다. 

당시의 주택공단은 선행적으로 시대의 요구에 빠른 대응이 필요

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즉, 새로운 주거유형을 제시하고 반영해야 

했을 것이며 그 파급효과는 컷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주택공단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택공단 출범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도 다방면

에 걸쳐 있다. 전후 부흥기, 공단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1950년대의 

주호의 구성과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되어 고도 경제성장

기의 대규모 면적 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에 대한 조사 등의 연구가 진

행되어 왔다. 하지만 표준설계에 관한 연구는 키타가와가의 논문[8]

에서 55년의 2DK형의 DK공간에 관한 내용과 사용실태가 보고되

었으며, 국내에는 김진모의 논문[9]의 51C형과 55형의 근대화 과정

에 관한 연구가 보고된 정도이며, 고도경제성장기의 표준설계를 대

상으로 공간분석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3. 표준설계의 평면분석

3.1. 2DK형 표준설계

1) 개인실

2DK의 경우, 개인실(R1)은 초기의 55년부터 64년까지 남면하여 

6조(帖)1)의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실(R2)는 55년부터 59년까

지 4.5조와 4.5+1조의 이타노마(板の間):wooden floor)2), 62년부

터는 4.5조+1조의 이타노마로 크기의 확장을 보인다. 각 개인실은 

서로 인접하여 배치되며, 두 실의 후스마(襖)3)로 연결되어있다. 또

한, 남면한 개인실(R1)은 부엌, 식사실과 후스마로 연결되며, 북면

한 개인실(R2)는 후스마로 현관복도와 연결을 보이고 있다.

각 개인실은 수납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북면한 개인실(R2)는 

1조~1.5, 남면한 개인실(R1)은 수납이 공간이 없는 경우와 

0.5~0.75조로 계획되어있다. 

Fig. 1. Standard plan of 2DK and 3DK type in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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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K형의 개인실 규모는 개인실(R2)에서 다소 면적의 차이는 보

이나 배치 그리고 개인실간의 위치관계는 변화가 없이 정착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수납공간은 개인실(R1)과 개인실(R2)는 규모가 확연

하게 다른 계획을 보이고 있다. 

2) 부엌과 식사실

부엌과 식사실은 모든 년도에서 공통적으로 남면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싱크대가 설치된 6조 전후의 넓이로 계획되어 있다. 64년은 

부엌과 식사실은 경계는 없으나 부엌과 식사실이 구분되는 계획을 

보인다.

다른 공간과의 연결을 보면 55~59년의 경우, 개인실(R1)과 후

스마로 연결되며, 개인실(R2)와는 직접적인 연결은 없다. 변화 과

정에서 현관복도와는 경계가 없이 연결되는 계획과, 문으로 연결

되는 2가지 유형의 계획이 보인다. 전자는 화장실 욕실과 직접적 

연결이 없는 경우이며, 후자는 화장실과 욕실이 문으로 연결되는 

경우이다. 이후 61년부터는 개인실(R1)과는 후스마로 연결되고, 

현관복도와 문으로 연결되어 부엌과 식사실의 독립된 공간으로 계

획되어 있다. 

부엌과 식사실은 개방된 공간에서 독립된 공간으로 정착된 변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계획의 변경과정은 각 실과의 연결, 즉 

다른 공간과의 관계를 우선시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3) 욕실과 화장실

욕실과 화장실은 초기 55년의 평면도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 독립

된 공간으로, 서로 인접하여 북면에 배치되어 현과복도와 물리적 경

계 없이 연결되는 계획이 기본이다. 하지만 56년의 경우 화장실은 

북면하여 배치되어 현관복도와 문으로 연결되나, 욕실이 측면으로 

이동 배치되어 부엌, 식사실과는 문으로 연결되는 변화된 계획을 볼 

수 있다. 또, 59년에는 욕실과 화장실이 인접하여 북면으로 배치되

어, 현관복도와 연결된 계획과 욕실과, 화장실이 측면으로 이동 배

치되어 세면공간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부엌, 식사실

과 연결된 2가지 유형의 계획을 볼 수 있다. 

이후 61년부터 북면에 배치되어 화장실과 욕실이 각각 독립된 공

간을 가지나 기존의 현관복도와 직접적인 연결이 아닌 세면공간과 

연결되는 계획으로 변화하여 정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세면공간은 55년 초기에는 욕실에 포함되어 있으나, 59년

부터 욕실에서 분리된 계획이 보이며, 현관복도와 경계 없이 연결되

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욕실과 화장실은 각각 독립적인 공간으로 계획되었으며. 세면공간

의 독립과 위치의 이동 등 변화과정을 거치며 이윽고 북면으로 배치 

정착되며, 각각의 단위공간은 하나의 영역으로 집결됨을 알 수 있다.

3.2. 3DK형 표준설계

1) 개인실

개인실(R1)의 경우 초기인 55년부터 남면에 배치되어 크기는 55

년에는 4.5조이었으나, 57년부터는 6조의 크기로 확장을 보이다가 

64년에 다시 4.5조와 6조의 2가지 규모를 보인다.

개인실(R2)는 북면에 위치하여 배치되어, 55년에 6조의 규모가 

57년에는 4.5조, 62년부터는 4.5조+1.5조의 이타노마로 계획의 변

화를 볼 수 있다. 개인실(R3)은 55년 4.5조에서 59년 4.5조와 4조

+1.5조의 이타노마, 62년의 4조+1.5조의 이타노마, 63년에는 4.5조 

그리고 64년에는 4.5+이타노마1.5조로 규모로 계획의 변화가 많음

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인실(R3)은 변화과정에서 위치 이동이 나타나는데, 초기

의 55년에는 북면에 배치되어 개인실(R2)와 인접하고 있으나, 57년

부터 남면으로 이동 배치되어 독립적 실의 형태로 계획된 것을 볼 수 

있다. 

개인실의 수납공간은 개인실(R1)의 경우 55년 0.5조로 계획되었

으나, 이후 없어졌다가, 59년부터 63년까지 0.75조로 계획되었다가 

64년에는 1조로 계획된 형식이 보인다. 개인실(R2)의 경우 55년부

터 57년까지 1조~1.5조, 59년부터 0.75조~1.5조의 크기로 계획되

었다. 개인실(R3)은 55년의 0.5조의 크기에서 63년까지 0.5~0.75

로 이후 64년에는 1.5조로 계획의 변화가 나타난다.

개인실간의 연결을 살펴보면 초기인 55년에는 개인실(R1), 개인

실(R2), 개인실(R3)이 연속적으로 후스마로 연결된 계획이 보인다. 

59년에는 개인실(1)과 개인실(R2)가 후스마로 연결되는 계획과, 개

인실(R1)과 개인실(R2)가 연결이 없는 2가지 유형의 계획을 볼 수 

있으며, 64년에 정착된다. 한편, 개인실(R3)은 57년 이후, 개인실

(R1)과 개인실(R2)와 연결 없는 계획으로 변화 없이 정착하는 모습

을 보인다.

다른 공간과의 연결을 보면 55년에는 개인실(R1)과 개인실(R2)

는 각각 부엌, 식사실로 연결되는 모습이 나타나며, 개인실(R3)은 

현관복도와 연결된 계획을 볼 수 있다.

57년부터는 개인실(R1)은 부엌, 식사실로 연결되며 개인실(R2)

는 현관복도와 연결되는 계획의 변화가 나타난다. 개인실(R3)의 경

우, 현관복도와 연결되는 경우와, 부엌, 실사실로 연결되는 2가지 유

형의 계획을 볼 수 있다. 

3DK형 개인실은 변화과정에서 초기에 실의 배치가 개인실

(R1),(R2),(R3)이 연결된 계획에서 개인실(R1),(R2)로부터 개인실

(R3)이 분리되며, 또한 개인실(R1)과 개인실(R2)의 연결도 2가지 

유형의 계획으로 정착한다. 규모는 다소 차이가 보이며 개인실간의 

위치관계는 크게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부엌과 식사실

부엌과 식사실은 2DK형과 동일하게 모든 년도에서 공통적으로 

남면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싱크대가 설치된 6조 전후의 넓이로 계

획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른 공간과의 연결을 보면 초기의 55년에는 현관복도와 물리적 

경계가 없이 연결되며, 욕실과는 각각 문으로 연결이 나타난다. 또 
Fig. 2. Changes in Unit Space of 2DK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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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실(1)과 개인실(2)와 후스마로 연결되며, 개인실(3)과는 직접

적인 연결은 없는 계획을 볼 수 있다. 이후 59년에는 현관복도와 사

이에 물리적 경계가 나타나며, 문으로 연결된 독립적인 형태의 계획

이 나타난다. 개인실과의 연결은 개인실(R1)과 후스마로 연결되나 

개인실(R3)의 경우 후스마로 연결되는 유형과 연결이 되지 않는 유

형의 계획이 보인다. 이후 현관복도와 문으로 물리적인 경계를 가지

며 연결된다. 개인실(R1)과 후스마로 연결되며, 개인실(R3)은 후스

마로 연결 또는 연결이 없는 계획으로 정착되는 형태를 보이는 반면, 

개인실(R2)와 연결은 55년 이후 찾아볼 수 없다. 

부엌과 식사실은 초기의 개방된 공간에서 독립된 공간으로 변화

되어 정착된 과정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의 변화는 각 실과의 연

계, 공간과의 관계를 우선시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3) 욕실과 화장실

욕실과 화장실은 모든 년도에서 동일하게 서로 인접해 계획되어 

있으며, 각각 독립된 공간계획을 볼 수 있다. 55년에 측면배치로 부

엌, 식사실과 각각 문으로 연결되는 계획이 나타난다. 이후 57년부

터는 화장실과 욕실이 북면하여 배치되어 각각 독립된 공간을 가지

나, 기존의 현관복도와 직접적인 연결이 아닌 세면공간과 연결되는 

형식을 보인다.

세면공간의 경우, 57년까지 욕실에 포함되어 있으나, 59년부터 

욕실에서 분리된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며, 현관복도와 경계가 없이 

연결되며 독립된 형식을 취한 계획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욕실과 화장실은 각각 독립적인 공간으로 계획되었

으며. 일부 해에서 위치의 이동, 세면공간의 독립 등의 변화과정을 

거치며 이윽고 북면으로 정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55년부터 64년까지 2DK형과 3DK형의 표준설계의 평면을 분석

한 결과, 그 변화과정에서 단위공간의 면적 변화, 위치이동 그리고 

공간간의 연결의 변화를 볼 수 있었으며, 이는 한정된 주호의 규모에

서 변화하는 시대의 필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계획의 변천이라 결론

지을 수 있다.

4. 공간의 성격과 특성

4.1. 공간의 성격

1) 개인실

2DK형은 개인실(R1)과 개인실(R2)의 2개실과 수납공간, 3DK

형은 개인실(R1), 개인실(R2) 그리고 개인실(R3)의 3개실과 수납

공간으로 구성된다. 개인실은 모두 일본식 다다미방으로 좌식이며, 

각 공간과는 후스마로 물리적 경계를 가진다. 

2DK형은 개인실(R1)과 개인실(R2)는 2모듈4)의 후스마로 경계

되어 서로 강한 연계성을 가지나, 개인실(R2)의 경우 1모듈의 후스

마로 현관복도와 경계되어 약한 연계성을 가진다. 즉, 이는 개인실

(R2)가 독립적 기능을 가지고 개인공간으로 사용가능함을 시사하

고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 유지를 의미한다. 반면, 개인실(R1)은 3모

듈의 후스마로 부엌, 식사실과 경계되어 강한 연계성을 가진다. 즉, 

개인실(R1)은 개인의 사생활이 가능한 독립적 기능과 가족공동체

생활의 다목적 기능을 동시에 갖는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2DK형은 변천과정을 거쳐 개인실(수납공간 포함)

의 규모는 다소 변화를 보이나, 개인실(R1)+개인실(R2)의 스츠키

마(続き間)5)형식의 공간구성이며, 기능의 다용 등 공간의 변용이 

가능한 성격을 갖는 공간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3DK형은 변화과정에서 개인실(R3)이 남면으로 위치이동하면서 

2가지 유형으로 정착된다. 유형1의 경우, 개인실(R1)과 개인실(R2)

는 2모듈의 후스마로 경계되어 서로 강한 연계성을 가지나, 개인실

(R2)의 경우 1모듈의 후스마로 현관복도와 경계되어 약한 연계성을 

가진다. 즉, 개인실(R2)는 개인사생활의 독립적 기능을 갖으며, 개

인실(R1)은 개인사생활의 독립적 기능과 가족공동체생활의 다목적 

기능을 갖는 공간형태를 취한다. 한편, 남면으로 이동 배치된 개인

실(R3)은 1모듈의 후스마로 현관복도와 경계되어 약한 연계성을 가

진다. 이는 개인실(R2)보다 폐쇄적이며, 강한 독립적인 개인사생활 

공간임을 의미한다. 

유형2의 경우, 개인실 간의 연계성은 없으며, 각각 독립적인 공간

형태를 취한다. 개인실(R2)는 1모듈의 후스마로 현관복도와 경계되

어 약한 연계성을 갖는데, 이는 개인실(R2)가 폐쇄적이며 개인사생

활의 독립적 기능을 가지고 사용가능함을 시사하며, 사생활 유지를 

의미한다. 개인실(R1)은 2DK형과 3DK형의 유형1과는 상이하여 다

른 개인실과의 연계성은 없으나, 3모듈의 후스마로 부엌, 식사실과 

경계되어 강한 연계성을 가진다. 이는 가족공동체생활의 다목적 기

능은 물론, 2DK와 3DK의 유형1보다 강한 개인의 사생활이 가능한 

독립적 기능 갖는다고 판단된다. 한편 남면한 개인실(R3)은 1모듈의 

후스마로 부엌, 식사실과 경계되어 연계성을 가진다. 즉, 개인실(R2)

보다는 약한 연계성으로 인해 독립적 사생활의 기능을 갖는 공간임

과 동시에 가족공동체생활이 가능한 다목적 기능의 성격도 갖는다. 

3DK형의 거주영역은 변천과정을 거쳐 유형1인 개인실(R1)·개인

실(R2)의 스츠키마형식+개인실(R3)과 유형2인 개인실(R1)+개인

실(R2)+개인실(R3)의 2가지 공간구성으로 귀결된다. 결과적으로 

개인사생활의 확장과 독립 그리고 공통적으로 개인실(R1)을 중심

으로 공간의 확장과 기능의 다용 등 공간의 변용이 가능한 공간의 특

성을 갖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2) 부엌과 식사실

2DK형과 3DK형 공통적으로 바닥은 마루로 남면하여 위치의 변

화 없이 정착하였으며, 독립적인 공간의 형태를 취한다. 개인실들과

는 다르게 입식으로 싱크대를 비롯하여 의자, 식탁 등 생활행위에 적

합한 가구가 정비되어 가구의 종류에 의해 용도와 기능이 고정적인 

서양식이다.

Fig. 3. Changes in Unit Space of 3DK 



윤성훈 ･ 김진모

ⓒ 2023.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all rights reserved. 91

2DK형의 부엌과 식사실은 개인실(R1)과 2~3모듈의 후스마의 

경계로 연계되며, 현관복도와는 물리적 경계로 인해 독립적인 공간

형태를 취한다. 이는 취사와 식사의 행위가 가능한 독립적인 기능을 

가짐과 동시에 개인실(R1)과 강한 연계성으로 인해 가족공동체생

활의 다기능 수행을 의미한다.

3DK형 경우, 유형1은 개인실(R1)과 3모듈의 후스마로, 현관복도

와는 1모듈의 경계로 연계성 갖으며, 독립적인 공간의 형태는 취하한

다. 이는 취사와 식사의 행위가 가능한 독립적 성격과 개인실(R1)과 

강한 연계로 가족공동체생활의 다목적 성격을 갖는 공간이다. 유형2

는 개인실(R1)과 3모듈의 후스마로, 현관복도와는 1모듈의 물리적 

경계, 그리고 개인실(R3)과 3모듈의 후스마로 연계성 갖는다. 이는 

유형1과 동일하게 독립적인 공간의 취사와 식사의 행위가 가능한 독

립적 성격과 개인실(R1)의 강한 연계와 개인실(R3)과의 연계로 유

형1보다 강한 가족공동체생활의 다목적 성격을 갖는 공간이다. 

결과적으로 부엌과 식사실은 2DK형, 3DK형 동일하게 규모와 싱

크대, 가구배치 등의 변화는 다소 보이나 독립적인 공간으로 가사, 

취사와 식사 행위의 단독기능과, 개인실(R1)또는 개인실(R1),(R3)

과 연결하여, 가족공동체생활의 다목적기능을 가지며 공간의 변용

이 가능한 영역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3) 화장실과 욕실

화장실과 세면공간이 포함된 욕실의 구성에서, 변화를 거쳐 세면

공간이 욕실과 기능이 분리되어, 기존의 현과복도 공간에서 세면공

간으로 계획되어 정착했다. 이는 화장실, 욕실과 세면공간이 각각 

독립된 공간의 확립을 의미한다. 세면공간은 현관복도와 물리적 경

계는 없으나, 기능적으로 독립되었으며, 또한 욕실과 화장실의 절충

적 역할이 가능한 공간의 성격을 갖는다. 결과적으로 화장실과 욕실 

그리고 세면공간은 각각 다른 기능을 갖는 3분할의 공간구성으로 

귀결된다. 세면공간을 중심으로 각각 물리적 경계로 연결되며, 다른 

공간과의 연계는 현관복도와 물리적 경계 없이 연결되어 공간의 확

장과 변용은 볼 수 없다. 

하나의 공간에 3가지 기능(화장실, 욕실, 세면실)을 집약시킨 서

양식과는 상이하게 한정된 주호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욕실, 화장실, 

세면공간으로 3분할된 서비스영역의 공간구성은 일본인의 습관, 감

각 등의 기능과 서양식의 설비 등 기술이 혼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4.2. 공간의 특성

1) 단일목적 공간과 다목적 공간

개인실의 경우,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는 개인의 사생

활의 공간임과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가족의 공동생활 공간으로 가

족과 함께하는 행위와, 동일한 공간에서 구성원이 다른 행위를 취하

는 2중적 공간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공간의 성격은 개인실과 다른 공간과의 경계와 그 관계로 

인해 범주화할 수 있다. 경계로 인한 연계성을 약(1모듈)→강(2~3

모듈)의 기준으로 개인 사생활의 관점에서 보면 2DK형의 경우는 개

인실(R2)→개인실(R1), 3DK형의 경우, 개인실(R3)→개인실(R2)

→개인실(R1)과, 개인실(R2)→개인실(R3)→개인실(R1)로 나타난

다. 이는 개인실들이 위계질서를 갖으며, 직접적으로는 부부와 자녀

의 사생활이 특정한 시간대에 행해지는 부분행위를 위한 단일목적 

공간으로 정의된다. 

또한, 경계로 인해 연계성을 강→약의 기준으로 가족 공동생활의 

관점에서 보면 2DK형의 경우 개인실(R1)→개인실(2), 3DK형의 

경우 개인실(R1)→개인실(R2)→개인실(R3)과 개인실(R1)→개인

실(R3)→개인실(R2)의 위계질서를 볼 수 있다. 그 결과 개인실(1)

은 간접적으로는 가족구성원들의 공동생활에서 각각 다른 행위를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부엌과 식사실의 경우, 고정적인 가구와 설비기기 등의 도입으

로, 각각 취사와 식사행위에 필요한 물적인 구성요소와 가사의 합

리적 기능을 갖는 간결한 서양식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부엌은 취사 및 가사노동 등 특정한 시간대에 행해지는 부분행위

를 위한 단일목적 공간이며, 한편 식사실은 간접적으로는 가족구

성원들의 식사 등 다른 행위들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공간의 확장과 변용

2가지로 범주화된 공간들은 다른 공간과 관계 즉, 물리적 경계가 

열리고 닫힘에 따라 공간의 확장과 변용이 일어난다. 

개인실(R1)은 다른 공간인 개인실(R2)과 인접하여 물리적 경계

가 열려있는 경우, 단일목적 공간으로서 변용이 없는 공간의 확장이 

가능하다. 또한, 다목적 공간인 부엌, 식사실과 인접하여 물리적 경

계가 닫혀있는 경우, 단일목적 공간에서 특정 시간대의 점유를 염두

에 둔 가족구성원들의 특정행위들의 다양한 조합을 허용하는 기능

을 갖는 다목적 공간으로 변용된다.

부엌과 식사실의 경우, 서로 물리적 경계가 없는 단일목적 공간+

다목적 공간이 혼합된 특성을 가지며, 공간의 확장 또는 변용은 일어

나지 않는다.

한편, 개인시실과 부엌과 식사실이 물리적 경계가 열려있는 경

2DK 3DK Type1 3DK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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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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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patial Composition of Area and Connection

Special purpose Space General purpose Space

Fig. 5. Expansion and Transformation of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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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개인실(R1)은 다목적 공간으로 변용되어 부엌, 식사실과 공

간의 확장으로 인해, 동시에 여러 행위들이 이러날 수 있는 하나

의 큰 다목적 공간으로, 특별한 기능을 갖는 공간으로 변용된다. 

이 공간은 직접적으로는 주호의 중심이며, 간접적으로는 사회와 

관계를 갖는 유일하고 특별한 목적을 갖는 공간이라 결론지을 수 

있다.

5. 결론

전쟁 복후기 이후, 1955년에 시작된 주택건설10개년계획에 발맞

추어 일본주택공단은 본격적으로 표준설계를 계획·사용한 시기였

다. 이 시기는 일본의 재래와 서양의 외래 주문화가 정착되는 과정으

로,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

이 정리된다.

먼저, 단위공간은 계획의 변화과정에서 면적의 변화, 위치이동이 

나타났으며, 공간간의 연결에도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이는 한정된 

주호의 규모에서 변화하는 시대의 필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공간계

획의 변천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단위공간별 성격을 보면, 개인실들은 2DK형, 3DK

형은 공통적으로 공간간의 경계로 인해 각각 다른 성격을 지닌 공

간임을 알 수 있었다. 개인실(R2)와 개인실(R3)은 각각 경계로 

인한 강도의 차이를 보이며 개인 사생활의 독립적 기능을 갖는다. 

개인실(1)은 개인의 사생활과 가족의 공동체생활의 2가지 성격

을 갖는다. 부엌과 식사실은 2DK형, 3DK형 동일하게 독립적인 

공간으로 취사 등의 독립적 기능과, 식사실의 다목적기능을 가지

며 공간의 변용이 가능한 성격의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욕실과 

화장실은 3분할된(욕실, 화장실, 세면공간)공간구성으로 일본인

의 습관의 기능과 서양식의 설비 등 기술이 혼합된 공간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공간들은 공간간의 위계질서, 생활행위, 기능 그리

고 물리적 경계로 인해 단일목적 공간과 다목적 공간으로 범주화되

며, 공간간의 열림과 닫힘을 통해 공간의 확장과 변용이 가능한 공간

의 특성을 갖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과 서양의 단순한 절충의 차원을 넘어 가족관

계의 근·현대화를 계기로 삼은 즉, 개인의 사생활과 가족공동체생활 

중심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용, 그리고 기존의 생활습관·감각

이 만들어낸 일본의 개방적 공간형식과 서양의 폐쇄적 공간형식의 

혼합의 결과로 인한 새로운 주거양식의 탄생이라 하겠다. 

이후, 표준설계는 1964년 고도경제성장기후기부터 양에서 질로 

변화를 거듭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후속연

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2021년 광운대학교 교내연구비 학술연구지원으로 이

루어졌습니다.

References

[1] 黒沢隆, 個室の計画学, 鹿島出版社, 2016, p.145. // (Takashi 
Kurosawa, Planning for private rooms, Kashima Publishing Company, 
2016, p.145.)

[2] 鈴木成文, 住まいを読む－現代日本住居論, 建築資料研究社, 1999, 
p.128. // (Seibun Suzuki, Read housing- contemporary Japanese 
housing theory, Building Materials Research Company, 1999, p.128.)

[3] 川崎直宏, 住宅行政計画の実践的研究, 京都大学学位論文, 1992, 
pp.17-18.) // (Naohiro Kawasaki, Practical research on housing 
administration plans, Kyoto University Degree, 1992, pp.17-18.)

[4] フリー百科事典 『ウィキペディア』, https://ja.wikipedia.org/wiki/高度経
済成長, 2010.08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Japanese_economic_miracle 2010.08)

[5] 佐藤滋, 集合住宅団地の変遷, 鹿島出版社, 1999, pp.178-180. // 
(Shigeru Sato, Transition of apartment housing complex, Kashima 
Publishing Company, 1999, pp. 178-180.)

[6] 日本住宅公団史20年史刊行委員会、日本住宅公団史、大日本印刷、
1981, p.145. // (Japan Housing Corporation's 20-year history publishing 
committee, Japan housing corporation's history, Dainippon Printing Co., 
1981, p. 5.)

[7] 小柳津醇一, 集合住宅計画研究史, 日本建築学会, 1989, pp.11-18. // 
(Junichi Koyagizu, Research history on apartment housing planning, 
Architectural Society of Japan, 1989, pp.11-18.)

[8] Keiko Kitagawa, A study on forming process of dinning kitchen in 
Japan housing, J. Archit. Plann., AIJ, No. 600, 2006, pp.197-201.

[9] 김진모, 일본 공공주택의 근대화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
문집, 제15권 제3호, 2006, pp.33-39. // (J.M. Kim, A study on the 
modernization in Japanese public dwelling,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journal, 15(3), 2006 pp.33-39.)

1) 방의 크기(바닥면적)를 나타내는 단위이며, 조(帖)로 표기하는 것이 관용이
다. 1조는 1.8m x 0.9m로 1.62㎡로 정확히 정해져 있다.

2) 이타노마(板の間)는 나무재료의 바닥(wooden floor)을 말한다. 근대이후 일
본 가옥에서 다다미와 혼합하여 사용하며, 주로 가구 등을 놓는다. 

3) 후스마(襖)는 나무 등으로 된 뼈대의 양면에 종이나 천을 붙인 미닫이문으로, 
일본식 방의 칸막이용 창호 중 하나이다.

4) 모듈은 물리적 경계의 요소(창호)로, 후스마와 문 등을 의미하며, 폭으로 1모
듈은 900mm전후로 정의한다.

5) 스츠키마(続き間)는 실과 실 사이에 벽이 아닌 장지문이나 후스마로 구분되
어 실을 크게 사용할 경우, 장지문이나 후스마 등의 창호를 제거하여, 실들이 
이어진 하나의 실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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