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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기북부 휴전선 접경지역인 파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등 미군 

배후도시1)는 주한미군 주둔 역사와 함께 변화 · 발전되어 왔다. 한때 

농촌이었던 이들 지역은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

하며 호황을 누리게 되었고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사회·문화·

경제적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그 결과 미군 배후도시는 경기북

부지역의 기지경제와 사회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근대 문화

사의 일면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문화유산의 가

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파주는 한국전쟁의 격전지이자, 전쟁과 함께 형성된 다수의 

기지촌이 분포한 지역으로[1]  특히 파평면 장파리는  한국전쟁 직후 

경기북부 농촌의 현실과 전통촌락이 미군 배후도시로 변모되어 가

는 도시화 과정이 잘 남아있는 곳으로 평가된다.

장파리는  마을을 가로지른 신작로를 따라 건물이 줄지어 길게 늘

어선 전형적인 가촌으로 1960년대 지어진 상가 및 식당, 다방, 여관, 

교회, 위락시설 등 다수의 건물이 남아있다. 이를 통해 당시 미군 배

후도시의 구조를 짐작할 수 있으며, 농업,어업,상업이 공존한 독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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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업 방식과 마을 경관을 통해 근대기 농촌의 학술적 의의와 역사

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지촌은 도시의 산업화에서 소외

되어 빠른 속도로 건축문화유산이 멸실되어가는 실정이므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관련 연구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장파리 주요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근대기 미군 배

후도시 근대건축의 특성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근대기 미군 배후도시의 역사적 가치 제고와 보존 및 활용방

안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미군 배후도시는 정책적·전략적·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주둔하는 

병영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발달되어 서비스업 중심의 생활권을 형

성하는 군사취락[2]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중 대다수는 윤락가로 

대표되거나 주로 소외된 사람들의 공간으로 묘사되어왔다. 기지촌 

대부분이 1971년 미군 철수와 함께 마을 경제의 쇠락기를 거치며 방

치되거나 노후화되는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장파리는 농촌의 

온전한 형태가 유지·보존된 사례로써 주목되는데, 특히 그 배경에는 

장파리가 갖는 지리적 특성과 더불어 주민 공동체의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실향민들의 정착에 대한 강한 의지와 그에 따른 결속력이 계기

가 되었다. 그렇기에 장파리는 기존 미군 배후도시와 차별성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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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B S T R A C T K E Y W O R D
Purpose:  Jangpari, located adjacent to the military border area, is a space where you can find the modernization 

process and transformation of Paju after the Korean War, and a place where you can look at the urbanization process 
of traditional villages transforming into city behind U.S. military. This study is a basic study to explore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US camp-town in the modern era through investigation and recording of major 
facilities in Jangpari.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research on how to enhance the 
historical value of the city behind the U.S. military in the modern period, preserve and utilize it. Method: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building surveying through data collection and field surveys, and summarized the spatial 
and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village. Data analysis was analyzed in-depth through verification and control 
processes, and finally 3D restoration was performed. Result: Interpreting the US camp-town in the modern period 
from a new perspective means a peaceful effort to heal the wounds of the past and prepare for a better future, and a 
process to find fundamental significance of existence to preserve the site of modern history and utilize the value of 
cul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ay the foundation for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efforts to discover and 
preserve their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because the era and cultural heritage left behind by the U.S. military 
hinterland city are one of the pillars of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the Paju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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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외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연구 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2)를 통해 건축물 실측 조사

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을의 공간적 특성과 건축적 특성

을 정리하였다. 자료 분석은 1차 검증과 대조 과정, 그리고 2차 심층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마을과 건축물 원형을 추적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고, 마을형성과 주요 공간에 유의미한 자료로서 가

치를 지닌 주요 건물은 선정하여, 3D로 복원하였다.

채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선별된 주요 건축물 13개소는 주민과의 

면담과 폐쇄 자료 등3)을 통해 연혁을 특정하였고, 주민 면담은 1차 

집단 면담을 거쳐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Table 1.).4)

구술 채록 자료를 토대로 한 자료 수집과정에서 마을의 자주적인 

재건 활동의 역사와 그 결과물인 건물들을 새롭게 발굴할 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이 외 개인 소유의 공유되지 않은 자료들은 기

존 정보와 대조 및 검토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1.3. 연구 동향

‘기지촌‘을 키워드로 수집된 62개의 국내학술논문(36편)과 학위

논문(26편)5)을 살펴보면 다수(44편, 81%)의 연구가 기지촌 성매매 

여성 및 기지촌 환경과 정책적 사안에 집중되어, 선행된 미군 배후도

시 관련 연구들이 주로 인문·사회적 현황에 주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지촌의 취락과 환경 등 지역적 특성을 연구한 논문은 

10편에 불과한데 이들 논문에서 다뤄진 지역은 동두천, 송탄, 평택 

등이며 파주지역은 2편에 해당한다.

이 중 1978년 발표된 김조영의 ‘기지촌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는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파주지방 일대의 변천과정과 지리학적 주

요 특성을 정리하였으며, 1980년 김기주는 동두천 지역의 ‘기지촌에 

관한 사회지리학적연구’를 통해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하여 기지촌 

주민 구성과 취락경관, 사회문화적현상이 일반취락과는 다르다고 

지적하며, 기지촌 지역 취락경관 특색으로는 1. 홍수처럼 범람하는 

외래 간판, 2. 각종 상점과 클럽 및 홀, 3. 무질서한 밀집 주거지와 밀

림을 이루는 텔레비젼 안테나 등으로 정리하였다(Table 2. 참조).

Fig. 1. Distribution of research related to the US camp-town

no. Researcher (publication) / Title
Research Objectives

1

Jo-Young, Kim (1978)_A Geographical Study of Settlements Near 
the U . S . Military Installations

Transition Process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Paju Due to 
the U.S. Military Station

2

Gi-Joo, Kim (1980)_A Study on thd Socio - Geographical 
Structure of a Military Town in Korea

 Development Proces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 
Composition and Spatial Structure of the US camp-town

3

Jung-Min, Jang (2006)_Project Direction On the Urban Renovation 
Of The U.S Army Base Surrounding Areas

Urban Reorganization Project in the Area around the U.S.Army 
Base

4
Jung-Wha, Goe (2009)_Geographical study on the relocation of the 

US Army bases : focusing on Dong Du Cheon city
 geographical study on the relocation of the US army bases

5

Hak-Hoon, Kim (2017)_Dongducheon and U.S. Military Bases: 
Regional Changes and Conflicts

investigate the regional changes and the strategic conflicts, and to 
find measures to cope with such conflicts.

6

Hee-Sik, Kim et al. (2018)_The Spatial Change of the Songtan 
Military Camp Town from 1952 to 2018

Through literature data and interviews with local residents, the 
physical space change of Songtan Base Village was studied.

7

Geun-sik, Jung (2020)_The Legacy of U.S. Camptowns and the 
Direction of Women’s Policy

examines the history, society, and culture of the base village, 
along with the process of base village formation and change, 

centering on the northern Gyeonggiand Paju regions

8

Su-Yeong, Gang (2020)_Historical Transformations of US Camp 
town, Yongjugol: Focusing upon the Socio-Economic Spatial 

Structure
comprehensive look at history of Yongjugol via its socio-economic 

spatial structure and focuses on village space local experience, 
context

9

Chae-Rin, Lee (2020)_Korean government policy on ‘comfort 
women’ for U.S. Forces during the 1950s and management of 

Kijichon
Collective Policy of 'Military Sexual Slavery' and the 

Compartmentalization of the Base Village

10

Dong-O, Yoo (2023)_A Study on the Spatial Structure of Villages 
Linked to US Military Bases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Significance of Urban Architecture in the US camp-town and the 
Future Preservation Direction

Table 2. Main research paper

Investigation Method
Perform Analysis

Interpreting 
ResultsPrimary 

Analysis Secondary Analysis

Data
collection

newspaper index analysis in-depth analysis

Restoration 
of Village 

and 
Building

research
check the 
Sources

grasp the 
Current 

Situation

Cross- 
Check  
Data

Interpreting 
Results

Supplementary 
data

Field 
investigation

structure 
survey

photograph Main research 
building

3D restorationCAD drawing

Local
resident

interview

residents 
survey Secondary 

interviewin-person 
interview

personal data verification of 
resources

Table 1. Resear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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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2017~2020년에 걸쳐 지역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도시 

및 공간에 대한 연구가 연이어 발표되었고 미군기지 이전 영향으로 

미군 배후지역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강조된다.

대표적으로 2020년 강수영의 ‘미군 기지촌, 용주골의 역사적 변

화: 사회경제적 공간구조를 중심으로’ 에서는 지역 차원에서 기지촌

을 다시 읽어냄으로써 기지촌이 국가와 제국에 의해 지배되고 통제

된 공간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넘어, 마을 공간과 사람들의 일상사에 

주목했고, 지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기지촌을 복원하여 현재 시점

에서 재해석하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이 과거 기지촌에 대한 지배적인 인식에서 벗

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고자 한 연구 경향이 두드러짐에도 불

구하고 미군 배후도시의 개별 건축문화유산에 주목한 연구는 미진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미군 배후도시 건축 및 의장 방

식의 세부적 특성을 중심으로 그 가치를 재고하고자 한다.

2. 장파리의 형성과 역사

2.1. 경기북부 파주

임진강과 인접한 파주는 일찍부터 수로와 육로가 동시에 발달한 

지역으로 17세기 이후에는 한강과 임진강변으로 상업포구와 장시6)

가 활성화되어 도성과 경기 서북 및 관서 지역을 이어주는 상업 중심

지가 되었다.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서울과 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

와 신작로가 부설되었고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임진강 주변은 서북

전선 거점 지역으로 미국 제8군의 군영지인 캠프 그리브스(Camp 

Greaves)가 주둔하게 된다. 

미군 주둔 역사는 장파리 형성과 쇠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마을과 미군기지를 연결하는 리비교와 중앙로의 개설은 마을의 

변화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마을 역사는 시기적으로 미군부대가 형성된 직후인 형성기와 마

을 확장기인 번영기를(1950~1960년대)를 지나 미군철수와 함께 

시작된 정체기(1970~1980년대), 그리고 미군 철수가 완료 이후 지

속된 쇠락기(1990년대 이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2.2. 한국전쟁과 임진강 교각의 건설

1951년 7월 휴전협정 당시, 전투지역으로 계속된 보급로가 필요

했던 미군은 임진강에 '자유의 다리'를 포함해 모두 11개7) 교량을 설

치한다. 그러나 교량들이 임진강 홍수에 유실되는 등 사고가 반복되

자, 미군 제1군단 사령관은 1952년 9월, 적성지역 2곳에 반영구적인 

교량을 설치하기로 하고 '틸교'는 잠수교로 리비교의 전신인 'X-ray

교'는 영구교량으로 건설한다8).

‘리비교’란 명칭은 6·25전쟁 초기에 대전 전투에서 자신을 희생하

며 부대원을 구한 조지 D. 리비(George D. Libby) 중사를 기리기 위

해 이름 붙여졌으며, 파평면 장파리에서 진동면 용산리를 잇는 콘크

리트 교량으로 총연장 328m, 폭 11.9m 의 규모9)이며 1952년 10월

부터 1953년 7월까지 약 9개월이 걸려 건설되었다.[3] 

완공 직후 사진(Fig. 4.)과 이듬해인 1954년 촬영된 항공사진을 

통해 건설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10)

Fig. 2. The Jangpa-ri region(GoogleMap_2022) 

Fig. 3. X-RAY bridge in 1952 Fig. 4. completion anniversary 
1953.7.2

Fig. 5. Comparing the width of Jungang-ro in 1954

Fig. 6. A bridge built on the 
Imjin River from 1951 to 1953

Fig. 7. The U.S. Army -1st Cavalr
Division DMZ map in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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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교와 이어지는 중앙로는 북쪽 보조도로와 비교할 때 1.5배 이

상 넓어 탱크와 장갑차를 비롯한 대형 수송차량의 통행이 가능한데, 

실제 위성사진을 통해 뚜렷하게 확인되는 리비교와 중앙로의 관계

는 주변도로와 비교되는 넓이와 형태로 긴밀한 관계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Fig. 5.). 즉, 리비교의 건설과 중앙로의 형성은 당위적 결과

로 해석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장파리의 형성과 재건에 지대한 영

향을 미쳤다.

1965년 미군 제1기병사단(1st Cavalry Division)에 제공된 DMZ 

지도에서도 리비교와 장파리(CHANGPA-RI)의 위치는  명확하게 

확인된다. 이 또한 리비교와 장파리의 관계가 지리적으로 매우 밀접

하고도 중요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Figs. 6., 7.).

리비교는 미군에 의해 임진강에 건설된 다리 중 가장 오랜 기간 사

용되어 한국전쟁의 역사적 산물이자 민통선을 잇는 유일한 다리로 

지역주민 생계와 삶을 이어주던 시간과 공간의 연결로로서 의미가 

크다. 리비교 완공 이후 임진강 건너 JSA(공동경비구역)에 주둔하던 

28연대 공병대와 미24사단 보병대대 외에도 수많은 미군들이 장파

리로 유입되는 통로가 되었다. 그 결과 장파리에는 미군과 관련된 서

비스업과 부대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자원과 물자를 취급하는 비공식

적인 경제가 발전하였으며 유흥시설의 확대와 외지인들의 이주가 본

격화되자 경제 및 상업이 크게 발달하여 마을은 호황을 누리게 된다.

2.3. 장파리 공간 구조

1913년 토지조사사업11)으로 파악된 장파리 모습은 주거지 위치

가 임진강에서 멀리 떨어져 동쪽으로 길게 이어진 하천을 따라 분포

하며 한국전쟁 이전 도로 및 도랑의 형상은 지금과 크게 다르다(Fig. 

8. 참조). 

전쟁 전후로 접경 마을의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인구 증가는 주거

지 확장과 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장파리는 마을주민의 49%가 농업으로 생계를 꾸릴 정도로 

농업 의존도가 높은 동시에 임진강을 배경으로 어업과 상업이 발달

하여 마을 소득과 상가 형성이 번성할 수 있었던 지리적 이점이 있는 

곳이다.

장파리의 독특한 마을 구조는 생업의 공간과 주거영역이 혼재되

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경작지가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

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과거 전통마을에서 나타나는 위계적 공간구성을 따르기

보다 교통권과 생활권을 중심으로 주거지와 상가 영역이 구분된 특

징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에는 상권이 형성되어 그 배후에 

주거지가 들어선 상업공간과 주거지가 혼재된 모습이다. 따라서 마

을 경관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을을 동서로 나누어 관통

하고 있는 중앙로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마을에 중앙로가 개설된 후 그 일대가 농지로 개간되면서 주거지 

이전과 확대, 상권 형성 등 도시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마을 경관 

역시 크게 변모하게 된다. 

특히 마을형성 초기에 지어진 주요 건축물 대부분은 미군 주도의 

건설공사이거나 미군 자본 또는 기술력에 상당 부분 의존한 사례인

데 종교시설(교회와 성당)과, 의료시설(개인병원과 보건소), 위락시

설(클럽바), 교육시설(재건중학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건

설과정에서 미군의 직접적인 원조와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

었다.12)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까지 장파리의 중심 권역은 리

비교를 건너 라스트찬스로 이어지는 교차로 주변으로 현재 장파성

당과 평화의원, DMZ 클럽이 위치한 장파1리 일대에 해당한다(Fig. 

9. 참조). 장파1리는 2리에 비해 원주민 거주비율이 높은 구역으로 

마을 형성기 이후 번영기까지 중앙로 및 주거지의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 

Fig. 8. Jangpa-ri Seo-myeon, Jeokseong, Gyeonggi-do in 1913 Fig. 9. Map of the Jangp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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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말 클럽바의 수가 늘어나면서 상권이 확대되었고, 외지

인들의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미군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종 외에도 

내국인 대상 문화시설(극장과 음악다방)들이 다양하게 들어선다. 

이 결과 마을 경제 및 상업 발달과 함께 급격하게 증가한 인구밀도를 

해소하기 위해 상업지구와 주거지역의 기능을 동시에 수용하는 마

을 구조가 구축되기에 이른다. 

1971년 미군 철수로 자연스럽게 상권이 축소되었고 기지촌에 대

한 부정적 사회 시선으로 도심이 쇠락되면서 마을 경제와 상권은 와

해되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장파리는 농촌으로 회귀하는 과정을 겪는데, 때마침 시

행된 새마을운동으로 대대적인 취락개선 사업이 시행되면서 도로 

및 주요 건물들이 보수되거나 개조되었다. 

더불어 1960~70년대 수도권으로 연결된 버스노선이 신설되면

서 시외버스터미널을 기점으로 장파리를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

나기 시작했고 중앙로는 마을 중흥기를 견인한 매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또한 당시에는 버스가 장파2리에서 회차하여 장파1리까지 운행

하지 않았던 관계로 자연스럽게 1리와 2리는 구분된 생활권을 형성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는 극장, 여관, 다방, 클럽 등의 유흥시설

을 비롯하여 교회와 학교, 정미소, 목욕탕 등 생활기반 시설들이 밀

집되어 있었는데, 특히 재건중학교 교사동은 미군의 원조로 시작된 

개화사업의 일환으로 남은 대표적인 건물13)로 마을형성 초기에 미

군공병대대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었다. 이 외에도 현재는 철거되었

지만 마을 목욕탕과 매춘여성의 집단숙소 등도 주변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파 1리와 2리는 건축물의 규모와 수법 등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1리는 전통농가와 더불어 건실한 형태의 건물들이 주로 분포하였던 

반면, 2리는 시공 방법이 복잡하지 않고 외관과 형태를 쉽게 바꾸기 

유리한 구조의 상점과 주거 기능이 혼합된 시멘트블록조의 열악한 

주거건축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3. 장파리 근대건축 고찰

3.1. 건축 재료의 수급과 제작

1950년대 시멘트 원료 보급14)과 유통은 원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멘트는 민간의 건설현장에서 매우 귀한 재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60년대 장파리에 세워진 건물 대부분

은 시멘트블록 조적식 구조이며 블록 제조과정에서 임진강변에서 

채취한 모래가 사용되었다. 

정밀조사를 통해 파악된 장파리의 주요 건축물 16개소(소실된 사

례 3개소를 포함)15)를 살펴보면, 근대 한옥에 해당되는 2개소를 제

외하고 모든 경우가 시멘트블록 또는 시멘트 벽돌을 사용한 조적식 

건물이다(Fig. 10. 참조).

특히 라스트찬스와 DMZ, 럭키바에서 사용된 시멘트블록은 비

교적 균일한 입자의 재료가 사용되어 견고한 형태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재건중학교 건물과 비교하였을 때 사용된 블록의 규격 및 입자 

등이 구별되고, 정미소를 포함한 민간 건축물에 사용된 시멘트블록

과는 확연한 균질성 차이를 보인다.

마을에서 비교적 규모 있는 건물 중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시멘트 

블록의 크기와 형태를 비교하면 대체로 치수가 규격화된 8인치_390

㎜(W)×190㎜(H)×190㎜(D)의 오차범위에 있는 것들이 다수이

다(Fig. 11. 참조).

다만 재건중학교와 정미소 경우에는 시멘트블록 폭이 다소 작게 

제작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특히 정미소에 사용된 블록은 일

대 상가와 주택에서도 조사된 바 있는 블록 규격과 유사하며, 그 형

태가 조잡하고 입자가 큰 모래를 사용하여 균일한 형태를 보이지 않

는 것이 특징이다. 

조악한 형태의 시멘트 블록은 숙련도가 떨어지는 주민들에 의해 

제작 및 유통되었던 마을형성 초기 것들로 파악된다.

미군 원조를 통한 자재 수급의 기록은 당시 발행된 신문기사를 통

해서도 일부 확인되는데, 장파리로 유입된 상당수의 건축 자재가 미

군을 통해 지원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963년 12월 25일자 발행된 기사16)에는 장파리를 ‘자매부락’ 이

라 표현하며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한 선물로 ‘30만원 상당의 건

축자재’를 언급하고 있다(Fig. 12. 참조).

미군들은 건축자재 외에도 주민들에게 건설기술과 장비, 차량을 

지원해주었고, 주민들은 미군의 지원과 함께 자급적 노력으로 재원

을 마련하였다. 미군을 통해 마을로 유통된 많은 재화 중에서 특히 

건축자재의 의존도가 높았고, 주요 건물들은 미군의 도움으로 건축

되었다. 이때 공사에 참여한 인부 대부분 마을주민이거나 한국인 기

술자들17)이 주축이 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4]. 

그렇게 1960년대 후반에는 자주적으로 건축 붐이 일어났고, 이러

한 변화는 미군 배후도시의 모습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

었던 전환점이 되었다. 민간주도의 건축 행위가 자리 잡은 이후 전수 

기술을 바탕으로 원조 시멘트와 임진강변 모레를 섞어 만든 건축자

재가 제작, 유통되었으며 시공에 이르는 일련의 공사과정에 주민들

이 자주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18).

장파리에서 확인된 시멘트블록에 관한 자료는 민간 기술자에 의

해 생산되어 사용되었기에 매우 중요한 사료로써 의미가 있다.

해당 사례들을 통해 당시 건축 자재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근대기 경기도 지역의 건축산업의 흐름을 헤

아릴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2. 중앙로 상가건축의 유형

중앙로를 따라 시대의 유행을 빠르게 반영한 음악다방, 극장, 여

관, 식당 등 화려한 외관으로 장식한 위락시설들이 등장하는데 이들

은 가로에서 정면이 좁고 폭이 긴 세장한 형태로 빼곡히 들어서서 도

로변 경관을 형성하였다.

이때 줄지어 이어진 상가의 모습은 전면 외벽이 지붕 슬래브 위로 

솟아 상점의 간판 구실을 하는 파사드의 특징적인 면을 보인다.

이 형태는 일본의 간판건축19)과 매우 유사한데, 특히 2차 세계대

전 이후 등장하는 후기20) 간판건축 계열이다. 이는 건물 전면 폭이 

좁고 안쪽으로 깊게 구성된 평면의 특징상 박공면이 정면이 되는 동

시에 전면 파사드를 지지하는 형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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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itle / 
Building area / 

Construction 
year

Front view 3D Restoration Structural / 
Preservation status History and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1
Reconstruction 

middle school /
66.8m2 / 1959’

Concrete block 
masonry / 

original form

‧ It is a middle school built with the support of the U.S. 
Army Corps of Engineers, and it is have been built in the 
early stages of the village formation. It is a representative 
building left as part of the enlightenment project started with 
the aid of the U.S. military

2
PyeungGang 

mart /
114.5m2 / 1960’

RC Frame 
Structure+Concret

e block / 
apart renovation

‧ It is the only preserved two-story shopping mall around the 
former terminal, and is a relatively solid building with a size 
and format. The facade was designed by protruding columns 
and slabs from the outer wall.

3 DMZ Bar /
411.6m2 / 1962’

Concrete 
block+brick 

masonry
apart renovation

‧ It is the earliest U.S. military club, and it is a historical 
material that shows the leading design of popular culture in the 
1960s in the decoration and elevation composition of the 
exterior. Separate Hall-house was demolished.

4
Lastchance club 

Bar / 
217.2m2 / 1964’

Concrete 
block+brick 
masonry / 

original form

‧ As a building used as a U.S. military club in the past, its 
original shape is well preserved, and its structural features 
using cement blocks and truss for U.S. military remain well, 
which has architectural significance

5
HwangHae 

Hotel /
 91.4m2 / 1963’

Traditional wood 
structure / 

original form

‧ As a Korean wooden structure building,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modern hanok are identified in coupling 
scheme, and it has its own value in that it spatially reflects 
the special commercial structure of Jangpari in the 1960s

6 SamHwa Hotel /
252.1m2 / 1963’

Traditional wood 
structure+ brick 

masonry / 
apart renovation

‧ As the largest inn in Jangpari, a restaurant was operated on 
the front of the road and a lodging facility was operated in a 
building connected to the inside. The frame was built with 
wood structure and the wall was completed with concrete 
blocks.

7 JangPong mill /
124.2m2 / 1963’

Concrete block 
masonry / 

original form

‧ As the most important facilities in rural villages in the 
modern period, the milling techniques and the rice milling 
machines of the time remain, and the history of the times can 
be understand

8 Photo studio /
171.6m2 / 1964’

Concrete block 
masonry / 

original form

‧ It is a store representing the remaining commercial buildings 
and consists of the longest elevation along the roadside. The 
most common form of the "lean to roof" is the side wall of a 
triangle

9
Jangpa Catholic 

church /
148.8m2 / 1965’

Concrete block 
masonry / 

original form

‧ Since its establishment by a U.S. military officer, the 
dedication and service of the nuns have greatly helped the 
village for decades, and the Catholic church, built in rural 
areas during the modern period, has significant architectural 
significance

10 Jangpa church /
63m2 / 1965’

Concrete block 
masonry / 

original form

‧ It is a building constructed by religious evangelists and 
village youth who prepare building materials and participate in 
the construction in a voluntary approach, and contains the 
religious history and architectural meaning of the village

11
Lucky bar & 
Hall House /

446.3m2 / 1965’

Concrete 
block+brick 
masonry / 

apart renovation

‧ It is the largest U.S. military club in Jangpari, and a  
two-story hall house with the original form estimation of 
remains, suggesting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U.S. 
military facilities

12 Clinic /
168m2 / 1965’

RC Frame 
Structure+Concret
e block / apart 

renovation

‧ It is one of the two-story concrete shopping malls that were 
used as hospitals in the past, and the facade composition of 
slabs and columns protruding from the front contains a key 
aesthetic to the landscape composition of the shopping mall.

13
Queen Coffee 

shop /
84.1m2 / 1966’

Concrete block 
masonry / 

apart renovation

‧ The front store was a laundry and cafe was located behind. 
Located near the bus terminal in the past, it has an imprinted 
image as a key place in the central area of the village, and 
the original shape is preserved inside the ceiling and inside the 
wall

Fig. 10. Major subject of investigation(photos by the author 2021.12~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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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Kyunghyang newspaper article 1963. 12. 25.

Difference between architecture and decoration before and after 
World War II

Prewar form Post-war Form

Recognize eaves boundaries 
face-to-face, construct high 
outer walls, and place 
importance on detailed 
decorations

A high outer wall is built by 
recognizing the gable surface as 
the front, and the maximum 
indoor space is secured by 
forming a narrow and long interior

Fig. 13. Concept of billboard architecture[5]

Fig. 14. Front integrated exterior wall type and roof slab railing 
wall type

이 외에도 Fig. 14.와 같이 슬래브 지붕 위로 난간벽을 설치하여 

마치 전면 벽체와 일체화된 형태도 확인되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난

간벽을 세우는 방식은 좁고 높게 구성된 전면 벽체를 지지하는 방식

보다 안정적인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입면으로 전면 파사드

를 통일성과 일체성 있게 꾸미고 있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파사드 디자인은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돌출된 외벽, 또는 

난간벽을 출입구와 분리하여 장식하는 방식으로 주로 타일, 벽돌, 

돌 등이 재료로 사용되었는데, 상점마다 개성있는 방식으로 특색있

는 입면을 구성하였다.

전통적으로 지붕면 방향을 정면으로 인식해온 우리 문화에서 한

옥 상점은 도로와 나란하게 용마루와 처마선이 오도록 건물을 앉혀 

정면을 구성하는 반면, 상권 밀도가 높은 도로변 상가는 전면 폭이 

좁고 내부가 깊어진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Title Block size Field measurement photographs Significant to report

Jang-
Pong 
mill

‧ Cement blocks were used as the outer wall of the 
building, and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size, it is 
smaller than a 4-inch block even when considering 
the error range. The sand used is also made of 
sand with very thick particles, so the surface is 
uneven and the end pieces is not elaborate.

Reconst-
uction 
middle 
school 

‧ The cement blocks used in the school building 
were 6 inches in size, distinguishing them from Last 
Chance and Lucky Bar, which used cement blocks 
close to 8 inches in size.

Last
chance

Bar
 

‧ Cement blocks revealed in the outer walls of 
buildings, internal pillars, and demolished toilet 
partition walls are generally identified as consistent 
standards, and the sand used was generally rough 
and not homogeneous, and thick particle sand was 
generally used.

Lucky 
Bar

 

‧ The cement blocks identified on the outer wall of 
the building were identified as an 8-inch standard, 
and cement bricks were used along with cement 
blocks, and bricks were stacked under some walls 
in the Last Chance were mixed in a similar way.

DMZ
Bar

 

‧ Cement blocks on the inner wall of the building 
were identified as consistent standards, and 
compared to cement blocks used in general 
shopping malls and buildings, the surface of the 
cement block is smooth, fine particles are 
homogeneous, and the content of cement is 
estimated to be high.

Fig. 11. Analysis of cement block specification identified in major buildings (photos by the author_2021.12~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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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일부는 경계벽을 공유하는 형태로 한 몸체를 이루거나 길이

를 각기 다르게 구성하는 등 상점 면적이나 깊이, 내부 구조에 있어

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이다. 

지붕을 구성하는 방식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1. 전면 가

벽 상부로부터 배면 벽체로 이어진 경사지붕을 두어 삼각형의 측벽

(14개소)을 구성하거나, 2. 박공면을 정면에 두어 가벽을 지지하고 

맞배지붕을 올리는 경우(11개소), 3. 평지붕 형태로 슬래브 위로 난

간벽(8개소)을 세우는 형태를 보인다21). 

그 중에서도 삼각형의 측벽을 구성하는 ‘부섭지붕’의 형태가 가장 

많으며(42%), 이러한 형태는 상점 출입 공간을 높게 형성할 수 있어 

전면부는 상점으로 사용하고 천정이 낮은 뒷공간에는 방을 내어 생

활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어 보다 많은 사례에서 조사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3. 미군 클럽의 건축 양식

미군 클럽바는 장파리 내에서 7개소22) 가 있었다고 전하는데, 현

재는 그 중 3개소(라스트찬스23), DMZ, 럭키바)만 남아있다. 

이 중 가장 이른 시기에 건축된 것으로 파악된 ‘DMZ bar(1962

년)‘는 골목 안쪽에 자리잡아 건물 모퉁이에 비교적 옹색한 출입구

를 둔 이색적인 형식이다. 그럼에도 건실한 벽체와 트러스 지붕 구조

가 잘 보존되어 과거의 규모 있는 댄스홀을 짐작할 수 있으며 외벽 

마감과 온전하게 남아있는 벽체 장식은 라스트찬스와 유사하여 당

시 유행의 형식으로도 추측된다.

럭키바는 1960~70년대 마을 중심부였던 장파2리 시외버스터미

널 뒤편에 위치하며 7개 클럽바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한다. 존치

된 미군클럽 중에서는 유일하게 클럽바와 연계된 홀하우스24) 건물

이 남아있어 미군위안부 숙소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건물이다.

클럽은 모두 시멘트블록 조적식 구조로 기둥 상부에는 왕대공 트

러스 (king post truss)를 올려 박공지붕을 구성하였다(Fig. 16. 참

조). 클럽 운영 당시에는 천장 반자가 시공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

되었으나, 라스트찬스와 DMZ 클럽은 내부 공간을 사용하면서 천

장을 철거하여 트러스가 노출된 상태이다.

라스트찬스에는 전면부를 제외하고 배면 박공면까지 2370㎜ 간

격으로 트러스 7개가 사용되었으며, 트러스 하현재(평보)는 150㎜

×90㎜ 크기 각목을 이용하여 대략 9,100㎜ 경간으로 제작되었다. 

반면 DMZ 클럽 트러스 경간은 ≒10,200㎜ 이고, 럭키바의 경우는 

≒12,800㎜ 로 가장 큰 트러스가 사용되었다. 

미군 클럽에서 사용된 트러스는 모두 왕대공과 빗대공, 달대공으

로 구성된 King Post Truss 로, 빗대공의 경사방향이 중심부하단을 

향하는 형태이다. 또한 빗대공 이음부가 수평보가 아닌 왕대공에 감

잡이쇠로 결속되어 나무판으로 덧대 보강하였다.

이는 민간 기술자를 통해 세워진 방앗간, 학교, 교회, 상가 등과 긴

결 수법과 차이를 보여 구별되는데, 이들 건물에서 사용된 트러스는 

대개 빗대공이 달대공을 따라 수평보에 직접 긴결되며, 빗대공 경사

방향이 중심부 상단을 향한 형식으로 보다 간결한 방식이다(Fig. 17. 

참조).

한편 클럽바 외벽 마감 방식과 내부 벽면 부조 및 바닥 타일 등에

서는 당시 유행한 재료와 양식 등이 표현되어 있어 주목된다. 

클럽바 대부분은 정면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다양한 장식을 덧붙

였는데, 라스트찬스는 지붕 박공면에 약 6m의 외벽을 붙이고 조약

돌을 사용하여 모자이크 치장하거나(Fig. 18.) 출입구 기둥과 외벽

Fig. 15. Different types of façade on the street side of central road

Ttruss construction king post truss on king post 
truss

Last
chance

Bar

DMZ
Bar

Fig. 16. king post truss construction (photos by the author_2022.05)

Fig. 17. Truss shape comparison(photos by the author_2022.05)

Fig. 18. Lastchance Bar entrance and detailing (mosaic style)

Fig. 19. DMZ Bar entrance and detailing (embossed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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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연석으로 마감하여 내민줄눈 방식으로 시공함으로써 독특한 

외관을 구성하였다(Fig. 19.).

한편 럭키바와 문나이트 등은 별도의 출입구를 돌출시켜 Bar로 

이어지는 복도와 현관을 두었다. 이렇듯 클럽바의 입면은 출입구가 

부각된 공통적 특징을 나타내는데 이는 건물 차별화와 정체성을 표

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보인다.

실내 역시 시멘트를 사용하여 성경의 한 장면이나 여인상 등 기하

학적 무늬 따위를 도드라지게 새겨 벽체를 장식하였는데 인근 다방 

등 유흥시설에서도 동종의 장식이 사용된 바 있다.

내부 바닥은 1960~70년대 초반까지 다수의 건축물에서 적용된 

일명 ‘도끼다시(とぎだし)26)’ 방식인 테라조(terazzo)27) 마감이다. 

특히 모르타르 색에 변화를 주며 다양한 패턴을 구성하거나 색깔 있

는 돌, 유리, 금속을 종석(chips)으로 넣어 장식하고 홀 바닥은 격자

무늬로 색을 넣어 스페이드 등의 트럼프 무늬를 새기기도 하였다

(Fig. 22. 참조).

3.4. 근대 농가의 특징

마을에 남아 있는 농가들은 경기북부지역 농가 타입의 전형적

인28) 형식이나[6] 바깥채는 외양간이나, 헛간, 광 등의 공간을 방으

로 개조하고 크기를 가능한 작게 쪼개어 수를 늘리는 형식이 다수 조

사되었다(Fig. 23. 참조).

일부는 외벽에 간이형 주방을 덧달아내거나 전면 툇마루에 칸막

이를 설치하여 세대를 구분하는 독립적인 면이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바깥채가 내실화된 변화에는 1960년대 농업보다 상업이 

발달하였던 마을 상황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호황기의 마을은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사람들이 넘쳐나던 시기

로 집집마다 키우던 소를 팔고 외양간을 수리하여 세를 받는 것이 훨

씬 돈이 되던 시절이었다. 특히 양공주라 불리던 직업여성들과 저소

득층의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달방으로 이용되기도 하

였다. 

한편 기존 농가의 한옥을 상점으로 개조한 일명 한옥상점도 근대

기 건축물의 특색이 묻어 있다(Fig. 24.29)).

콘크리트 상가들과 구별되는 한옥상점은 주거기능을 갖추면서 

상업공간을 도입한 모습이 특징적이다. 이들은 외벽 유리문을 달고 

정면에 출입문을 두었으며, 전면부를 채색하거나 유리문에 글자를 

적어넣는 등 상점을 돋보이게 표현한 모습이 특징적이다. 

상점은 대략 정면 3~4칸 측면 2~2.5칸의 ㄱ자 혹은 ㅡ 자형 평면

으로 ㄴ자형 안채와 함께 口자 형태로 배치된다(Fig. 24.).

상가 전면 미닫이 유리문은 대체로 기둥 사이에 3짝이 설치되는

데 근대기 농가의 주간 폭이 평균 2450㎜~2650㎜인 것을 고려하면 

미닫이문 한 짝은 대략 750㎜ 내외 폭이다. 

현재 마을에 남아 있는 한옥상점은 많은 부분이 변형되어 원형에 

대한 추정이 어렵고 마을정화 사업을 통해 상당 부분이 개조되거나 

대부분 철거되었다. 그렇기에 채집된 소수의 사례는 근대기 경기도 

농가 및 한옥상점 변화의 형성과정과 평면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

료로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5. 철근콘크리트조 중층상가

1960년대 지어진 상가 건물 대부분은 주로 시멘트블록을 이용한 

조적식 단층 구조이나, 몇몇 중층형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건축되기

도 하였다. 현재는 3동만이 남아 있으나 주민 인터뷰와 사진 자료 등

을 통해 6개 사료가 최종 수집되었다.

이들 중층 건물은 평화의원30), 주점, 평강상회31), 클럽바 홀하우

스, 장파극장32) 으로, 다수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유흥시설 또는 상

업시설로 파악되었다(Table 3. 참조).

가장 이른 시기에 건축된 평강상회(1960년)를 비롯하여 럭키바 

홀하우스(1965년) 및 주점(미상), 극장(1967년 추정)은 장파2리 시

외버스터미널 주변으로 집중되어 분포하였는데, 교통과 유동인구, 

상가 규모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일대가 1960년대 마을 가장 중심 권

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Fig. 21. Inner wall relief decorations (photos by the author_2021.12)

Fig. 23. Jangmaru-ro 26-14 Bagatchae plane / a toenmaru partition

Fig. 24. Hanok store (mixture of store and residential functions)

Fig. 20. (L) BlueMoon Hall entrance (R) LuckBar entrance25)

 

Floor pattern

Fig. 22. Last-Chance Club Ba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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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purpose Current Architectural features

1 PyeungGang 
mart Remaining It is operated as a general store and is 

located near the intercity bus terminal.

2 Lastchance
Hall House Demolished

It was operated in connection with the 
club-bar and is known as a building 

with a ㄷ-shaped corridor.[7]

3 Lucky bar
Hall House Remaining

It is designed with a complex structure 
that leads to outdoor stairs from 

basement to the roof of the second 
floor.

4 Peace 
Clinic Remaining The first and second floors have separate 

entrances, can be operated independently.

5 Jangpa 
Theater Demolished

It is also called Geumyeong Theater, and 
the area of the first floor is about 

260m2.
6 Saloon Bar Demolished It was used as a coffee shop and bar.

Table 3. Main research paper

PyeungGang mart Peace Clinic Saloon33)

Fig. 25. Emphasizing the facade with columns and slabs standing out

  
plan plan 

Fig. 26. Peace Clinic (L) second floor plan (R) indoor elevations 

이들 건물의 1층은 도로변에서 출입하고 2층으로는 외부 계단을 

두어 1층과 2층이 별도의 출입구를 구성하는 특징을 보인다.

클럽바 홀하우스에서도 정면과 배면으로 구분된 출입구와 외부 

계단을 통해 1층을 거치지 않고 2층으로 이동하는 구조로 파악되었

으며, 이는 각 층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한 의도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중층상가는 장식이 절제된 직관적인 파사드를 구성하는데, 

기둥과 슬라브를 입면에 도드라진 모습으로 돌출시켜 수직성을 강

조한 일면이 있다. 이는 벽체를 구성할 때 내측 기둥 열에 맞추어 외

벽을 세우면서 연출된 당연한 결과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부는 기둥과 내벽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내실

을 만들 수 있지만, 벽체 구성은 실내 면적이 좁아지는 결과로 이어

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의도적으로 계획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평화의

원 역시 같은 의도에서 정면의 기둥을 돌출시킨 형태로 보아 외관을 

눈에 띄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된다.

기둥을 외벽으로 돌출하여 부각시킨 입면구성은 중층형 뿐만아

니라 성당이나 교회, (재건중)학교에서도 보이는데, 이는 격식을 갖

추기 위함과 더불어 채광과 조망에 유리한 개구부를 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식으로도 볼 수 있다(Fig. 27.).

  

Fig. 27. Jangpa Catholic Church (L) plan (R) left and right elevation

Fig. 28. Lastchance & LuckyBar Hall-house exterior wall configuration

반면, 클럽바에 귀속되어 매춘을 위한 장소로 운영되었던 홀하우

스는 작게 나누어진 방들이 일렬로 배치된 평면으로 단순하게 외관

을 처리하였는데, 외벽은 시멘트 벽돌을 쌓아 올린 벽체에 페인트로 

마감하였고 창문 하나를 기준으로 하나의 방이 구성되는 형식임을 

내벽의 흔적을 통해 알 수 있다. (Fig. 28.34)참조)

4. 결론

장파리는 마을 주요 핵심공간이자 리비교로 이어진 중앙로를 중

심으로 미군클럽과 성당, 교회, 여관, 다방, 세탁소, 상점 등 지역의 

생활사와 근대기 조적식 건축물이 보존되어있는 역사적 공간이며, 

활용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건축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지

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지촌이란 부정적인 선입견에 가려져 오랫

동안 저평가되어 왔으며, 근래의 가속화된 도시화로 인해 한국전쟁 

접경지역의 특수한 역사와 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근대기 미군 배후도시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 내는 것은 과거

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평화적 노력이자 

근대기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고 문화의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근본

적인 존재의의를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군 배후도시가 남긴 시대상과 당시의 문화유산은 파주

지역의 근대화 과정의 한 축을 차지하기에 이들의 역사 문화적 가치

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노력을 통해 지역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장파리의 공간적 특징과 건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진강변 긴 언덕을 따라 조성된 입지 특성은 독특한 생업 

환경과 마을 경관에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으며, 리비교 건설과 함께 

중앙로 개설은 미군 배후도시로의 변모를 알리는 시작점이 되어 급

속한 도시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둘째, 전쟁 직후 마을 재건 과정에서 미군을 통한 건축원료의 수

급과 건설기술 전수는 마을 기술자들을 통해 제작, 발전되었으며 새

로운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주요 건축물에 

사용된 시멘트블록은 자재 규격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사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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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단층 상가 다수는 삼각형 측벽과 부섭지붕을 올린 구조로, 

처마를 두지 않고 전면 외벽을 높고 평평하게 올려 간판 기능을 대신

하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일본의 후기 간판건축 형식과 매우 유

사하다.

넷째, 1960년대 미군클럽바에 사용된 왕대공 트러스 구조는  당

시 대경간의 공간을 구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는데, 트러스를 

구성하는 부재의 결합 형식에 있어 민간 방식과 차이를 보여 주목된

다. 또한 실내장식에 사용된 조소의 다양한 기법과 주변에서 채집한 

자연재료를 이용한 의장적 표현의 심미성이 두드러진다. 

다섯째, 농가 형식은 경기북부 전통농가의 전형적인 공간구성을 

따르되 영농방식과 농가 경제 변화에 따라 개조된 양상을 보인다. 특

히 한옥 상점과 같이 주거와 상가의 기능이 혼재된 사례는 근대기 농

가의 다양한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사료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섯째, 현재 마을에 남아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중층형 건물

은 비록 소수에 불과하나, 현재까지도 거리의 경관구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 건물들은 공통적으로 장식이 절제된 직관적인 파사드로 

눈에 띄는 외관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시대 중층 건물들과 함

께 비교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될 가치가 있다.

향후 장파리를 비롯하여 경기북부지역에 산재한 미군 배후도시

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재평가하는 과정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과

제이며, 연구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연구의 범위를 타지역으로 확장

시켜 나간다면 보다 풍부한 연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가 지역 개발 사업에서 제한적이었던 근대기 미군 배후도

시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재생 활성화의 대표적 모델로 개발되

기 위한 후속 연구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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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 기지촌으로 불리는 곳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광의적이며 긍정적 의미
를 담아 ‘미군 배후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2) 현장 조사 기간은 2020년2월부터 2021년5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주요 건
축물의 촬영 시점은 2020년 11월과 2021년 3월에 집중되었음을 밝힌다.

3)  주민들의 증언들은 영상 촬영과 채록 등의 방식으로 기록되었으며 패쇄자료
는 (구)지적도 및 건축대장 등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의미한다. 이들을 통해 현
재 건축물대장에도 기록되지 않은 건물의 건립시기를 추정하거나 이미 소실
된 건축물의 형태 및 규모, 내부 공간 등을 복원할 때 적극 반영되었다.

4) 주민 면담은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이장 및 면장 
회의를 거쳐 마을 1,2리 이장을 중심으로 집단 면담 후에 주민 중 50년 이상 장
파리에서 거주한 촌로를 중심으로 특정 9인에 대해 개별 심층 면담을 수행하
였다. 

    설문 내용은 1. 주요 건물에 관한 연혁과 2. 건축과정, 특징, 이 외 3. 마을에 관
한 기억 등에 관한 항목이다.

5)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kr) 이 외 한국학술정보(kiss.kstudy) 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하였다.

6) 조선시대 파주목에는 주내면 읍내장을 중심으로 하여 문산포장, 이천장, 원기
장, 광탄장, 눌로장, 장파장, 봉일천장 등의 시장이 있었다.

7) 6·25 전쟁 당시(1951~ 1953년 사이) 임진강에 건설된 다리는 1. 자유의 다리
(Freedom Gate), 2. 홍커(Honker, 기러기), 3. 스푼 빌(Spoonbill, 저어새), 4. 
리비교(Libby, X-Ray), 5. 위전(Widgeon. 홍머리오리), 6. 틸교(Teal, 쇠오
리) 등 6개의 교량이 설치되었고, 연천지역에는 7. 핀테일파커교( 
Pintail/Parker), 8. 라이트교(Corporal Wright), 9. 화이트프런트교 
(Whitefront), 10. 휘슬러교(Whistler), 11. 말랜드교(Mallard) 등 5개가 설치 
되었다. 임진강 하천의 범람으로 대부분의 교량은 소실되고, 2020년 리비교
가 마지막으로 철거되었다.  

8) 리비교는 1952년 여름 홍수로 파괴된 X-RAY 교를 대신하여 건설되었고 
1954년 위성사진을 통해 교각 남측으로 150M 떨어진 부교의 설치 흔적이 확
인된다. 

9) 미 8군 공병대가 리비교의 설계 및 건설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제2건설공병
대가 설계를, 그리고 '임진강의 정복자 The Conquerors of theImjin' 로 불린 
미 84 건설공병대대가 건설을 맡은 것으로 전해진다.

10) 파주도서관에서 제공한 리비교 관련 사진 자료이며, 1954년 항공사진은 ‘국
토지리정보원’ 제공 자료임을 밝힌다.

11) 京畿道 積城 西面 長坡里 原圖 (1913년)_국가기록원 자료 
12) 특히 종교시설 및 병원, 학교 건물에 대한 마을주민 증언이 많았는데, 장파공

소의 경우, 인보성체수도회 소속 수녀님들의 증언과 장파교회 주임목사님의 
개인소장 자료로써 확인하였으며, 재건중학교에는 미군 원조를 통해 설립되
었다 기록한 표석이 남아있다. 이 외 구술채록 자료(장파리 마을이야기_파주
시청_2022)를 참고, 반영함을 밝힌다.

13) 재건중학교 건물 벽면에는 [CHANG - PA MIDDLE SCHOOL 
SPONSORED BY THE OFFICERS / AND MEN OF THE 1st BN. 23D 
INF. 2D INF. DIV./ LTC. MICHAEL J. HORAN COMMANDING]   의 
표석이 새겨져 있다.

14) 1945년 해방 당시 한반도에는 7개의 시멘트 공장이 있었다. 그러나 분단 이
후 중요산업시설 대부분이 북한에 편재되고 남한 소재의 시멘트 공장은 오
노다 삼척공장이 유일하였다. 정전 협약 이후에 이르러서야 국제연합한국재
건단(UNKRA) 등의 원조를 바탕으로 기간산업이 복구되면서 1957년 문경
시멘트 공장이 준공되었으나 생산능력을 확보되기 이전까지 1950~60년대 
시멘트 원료의 보급과 유통은 원활할 수 없었다. _韓國洋灰工業協會의 [韓
國의 시멘트 工業] 의 내용을 참조함

15) 장파리에 위치한 경기도 등록문화재 3호 라스트찬스를 포함하여 성당, 교회, 
학교, 병원, 클럽바(3개소), 여관(2개소), 상점(3개소), 정미소, 한옥상점(2
개소)과 전통농가(2개소)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졌다.

16) 휴전선 근방 임진강변에 있는 미국 제8기갑연대 장병은 자매부락인 파주군 
적성명 장파리부락에 큼직한 선물을 보냈다. 에머슨 중령과 와이슨 소령이 
갖고 온 선물은 30만원상당의 건축자재. 크리스머스 선물을 받고 젊은이들
은 홀리나이트를 합창하며 즐거운밤을 보냈다고. 미군들은 자매부락에서 청
년부녀회관을 설립할 기금 운동을 전개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리스머스 축제
를 간소화하여서 성금을 모았다는 것. 

17) 1989년에 발간된 미군 “Bridging the Imjin Construction of Libby and Teal 
Bridges” 보고서에는 다수의 사진과 내용에서 한국인 기술자와 인부들에 대
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으며, 기술된 내용 외에도 많은 한국인 인부가 동원되
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들이 확인된다.

18) 대표적 채록 자료 중 장파교회 정○ ○  주임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장파교회의 
설립 목사는 미군부대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분으로 미군과 마을주민들에
게 종교활동을 하며 미군에서 교회 설립을 위한 건축재료를 지원받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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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여 당시 교회에서 활동하던 청년들이 직접 시멘트블록을 제작하였
고 전문적 기술 없이 마을 목수의 도움으로 교회당을 지었다고 전한다. 

19) 간판건축은 일본의 건축사가인 후지모리 테루노부((藤森照信)에 의해서 발
견되고 명명된 개념으로 “건축 구체(軀體)의 전면에 가리개를 두듯이 파사
드를 붙이고 그것을 캔버스 삼아 자유로운 조형이 시도된다. 건축 파사드가 
간판처럼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판건축이라 호칭한다” 1995년 [건축용
어사전_제2판]에서는 ‘간판건축’을 “광동대지진 이후에 나타난 상점건축의 
하나. 전통적 마치야의 앞쪽 벽면에 동판이나 모르타르, 타일, 슬레이트 등을 
붙여서 언뜻 서양풍 건축처럼 보이게 한 건축. 벽면이 평평한 판자를 붙인 간
판처럼 보여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고 정의한다. 

20) 간판건축은 성립 계기에 따라 관동대지진으로 비롯된 ‘전기 간판건축’과 2차 
세계대전 말 ‘후기 간판건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후기 간판건축의 파사드
는 전기와 비교하여 표현의 과잉이 보이지 않고, 산뜻한 마감이 주류를 이루
며 전기 형식은 상점의 정면이 도로와 처마선, 용마루선이 평행한 평입(平
入) 형식이었다면 후기 형식은 박공면을 정면으로 삼는다. 

21) 중앙로 도로변에 위치한 상점 33개의 사례를 분류함
22) 클럽이 형성되던 초기에 메트로홀과 럭키바, 나이트클럽, DMZ홀, 라스트

찬스, 블루문홀, 엔젤 등 7곳이 성황을 이뤘다고 전한다.(장파2리 이장 정○ 
○ 면담 자료) 그러다 메트로홀과 럭키바, DMZ홀, 라스트찬스, 블루문홀이 
남아 영업을 이어갔고 1973년 미군 철수와 함께 문을 닫기 시작하여 철거되
거나 방치되었다. 2021~2022년 현장 조사 시점에는 라스트찬스, DMZ, 럭
키바 만이 남아있음을 확인하였다. 

23) 이 중 부대로 복귀하기 전 들릴 수 있는 마지막 Bar란 의미를 담고 있는 ‘라스
트찬스(1964년)’는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등록문화재로 지정
되었다. 한편으로 휴가를 나온 미군들이 맨 처음 접하는 클럽이었기에 ‘퍼스
트 찬스(First chance)’라고도 불렸다.

24) 미군 클럽바는 홀하우스라 불리는 미군위안부 숙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
는데, 대부분의 클럽바가 미군위안부의 숙소와 매춘 등을 위해 홀하우스를 
운영하였으며, 수집된 사례 모두 2층 규모의 콘크리트 라멘구조로 시멘트블
럭 조적식 구조와 혼용된 모습이다.

25) 파주 파평참사랑장학회 및 파주 중앙도서관 제공 자료
26) 도끼다시((とぎだし)는 ‘갈아서 광이나 윤을 내다’라는 뜻의 일본어 ‘토기 다

시(とぎだし [研ぎ出し])’의 우리식 발음이다. 재료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
라, 물갈기 또는 광내기 (polishing) 가공방법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27) 테라조(terazzo)는 다양한 색깔의 종석을 모르타르와 섞어 바른 후 표면을 연
마하여 가공한 인조석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28) 백유정은 경기북부 근대농가의 건축공간특성 연구(2017)을 통해 ‘근대기 경
기도 농가는 기본적으로 ‘ㄱ’ 자 형의 평면을 기본유형으로 하여 단일 구성되
거나 안채와 구분된 ‘ㄱ’ 또는 ‘ㅡ’ 자형의 바깥채 혹은 부속채를 두어 전체적
으로 안마당을 위요하는 ‘ㄷ’ 자 또는 ‘口’ 자형 배치를 취하려한 특징으로 정
리한 바 있다. 이는 경기도 전역에서 확인되는 공통된 특징으로 정의되지만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을 구분지어 볼 때, 북부지역에서 보다 내밀한 안공간
을 형성하려는 목적성이 강하게 반영된 양상을 띤다.‘ 고 정리하였다. 특히 
출입영역을 중심으로 대문간, 나뭇간과 광, 외양간과 창고 등이 위치한 바깥
채의 구성이 다채롭게 연출되는 성향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하였다. 

29) Google Map 및 Naver Road Map 사진을 편집함. 촬영시점은 2009년과 
2013년 자료임

30) 과거 ‘적성의원’ 또는 ‘평화의원’이라고도 불리었으며 원장은 ‘한영수’로 
1967년 신문기사(美軍이俸給절약해 굶주리는一家도와_경향신문.1967. 
02.09.) 를 통해 확인된다. 적성의원은 미군 주둔 시절 군인들이 간단한 치료
를 받거나 마을 주민을 진료하기도 했다고 전해지나 개인의원이었던 적성
의원 등은 의료시설이 취약했던 당시 보건소 관할 진료소를 통해 성병 검진 
업무가 수행되지 못하고 민간병원 또는 의원에 의탁 운영되어 기지촌 여성
들의 보건 임무(성병진료소)를  담당하던 곳이었다. 

31) 현 건물주(톱스타 노래방)와의 면담을 통해 본 건물은 1960년대 건립되었으
며,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중층상가로 본래 1층은 잡화점과 철물점으로 ‘평
강상회’였으며, 2층은 체육시설 탁구장으로도 사용되었다고 전한다. 

32) 1990년대에는 ‘금영극장’으로도 불리었는데, 1966년 전후에 건축되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다만 장파리에서 발생한 미군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신문 기
사 (1968.02.18. 조선일보)를 통해 1968년 이전에 이미 극장이 운영 중이었
음을 알 수 있다.

33) 2006.04_사진작가 박종수(https://brunch.co.kr/@nplusu/165)
34) 라스트찬스 홀하우스 사진은 ‘리비교와 장마루 사람들_파주시중앙도서관

_2020’에 수록된 44페이지 사진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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