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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생리위생공간은 주택에서의 대표적인 기능적 공간이라 할 수 있

다. 이는 위생적인 생활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공간으로서 주거의 기

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생활에 따른 행위를 수행하는 공간으로서 

일반적으로 화장실, 욕실, 세면실 등을 들 수 있다.

생리위생공간은 어느 문화권의 주거에서도 기능적인 측면에서 공

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주거공간 내부에 갖추어진 가구, 설비 및 공간

의 활용이란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계획을 취할 것으로 사료된다.

생리위생공간을 이용하는 행태에 맞추어 계획을 하고자 할 때, 앞

에서 언급한 기능적, 설비적 요소 외에도 문화와 습관, 국민성 등에 

좌우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반영한 대표적 주거유형으로 공공주

택을 들 수 있다. 공공주택의 주거공간은 한정된 범위·면적 안에서 

생활의 물질적인 면을 충족시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해당 나라의 문

화와 정신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주택공단1)(현재의 UR 도시기구 : 이하 주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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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표기)이 각 시대의 사회적 과제·요구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

하는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주거유형을 만들어냈다. 또

한 양호한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시행함으로써, 공공

주택의 선구자로서의 실적을 쌓아 왔다.

스즈키 시게부미(1988)[1]이 “일본에 있어서 주택의 근대화는 서

구화이며, 표준설계는 일본 주택의 근대화·합리화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다.”라고 말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일본은 그들만

의 특유한 재래의 생활 습관·관습이 있었을 것이며, 그것은 공공주

택이라는 현대화된 주거에서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 특

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 주택공단의 표준설계를 대상으로 생리위

생공간에 대해, 발전하는 기술과 더불어 재래식 생활과 서구의 주거

문화가 혼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기적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그들만의 고유한 공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주거에서 공공주택이 차지

하는 비중이 높고, 이웃이면서도 다른 문화를 가진 일본의 주거 현상

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이루어질 공공주택 계획에 기조적 자

료로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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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B S T R A C T K E Y W O R D
Purpose: Designing a physiological sanitary space while taking user behaviors into account is influenced not 

only by functional and equipment elements but also by cultures, habits,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Public housing 
is a prime example of it, as its design reflects both the culture and spirit of the country while fulfilling the material 
aspects of living. Therefore, by adopting the standardized design of the Japan Housing Corporation, the current 
study aims to analyze the physiological sanitary space and the temporal transition process of physiological sanitary 
spaces, which derive from the blend of traditional and Western living cultures along with advancing technology, and 
to examine their unique spatial characteristics. Method: The research method first involves a theoretical review of 
physiological sanitary spaces in Western and Japanese residences through literature, defining functional unit spaces 
according to daily activities, and summarizing the standard design and equipment-related plans of public housing 
chronologically. Next, the unit plans are analyzed based on standard design drawings to identify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unit spaces over time and to derive the spatial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sanitary spaces. 
Result: The Japanese unique sanitary space in public housing, known as 'Mizumawari,' which is supported by 
functional segregation based on activities and Westernized facilities, emerged from the Western concept of 
integrating multiple functions within limited physical areas to promote effective use. This basic plan has been 
maintained even as standard designs were abolished and progressed to general-purpose and specialized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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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공공주택의 생리위생공간에 관한 연구로 시대적 범위

는 주택공단의 발족으로부터 1981년 주택·도시 정비공단법에 따라 

해산하기 이전의 표준화·양산화 시기2)(1955년~1975년)로 한정하

여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일본주택공단 시기에 계획된 표준설계 중 가장 많이 

계획되고, 사용된 2DK타입 및 3DK타입의 계단실형[2]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우선, 문헌을 통해 서양과 일본의 주거 안에서

의 생리위생공간에 대한 이론적 내용의 고찰을 통하여 생활행위에 

따른 기능적 단위공간을 정의하였으며, 공단주택의 표준설계와 설

비 관련 계획의 시기별 내용을 정리한다. 다음으로 표준설계 도면을 

중심으로 단위평면을 분석하여 시기별 단위공간의 변화와 특징을 

파악하고, 그 변화와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위생공간의 공간

구성과 특성을 도출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선행연구와 차별성

공단주택에 관한 연구는 주택공단 출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다양하다. 주택공단이 본격적

으로 주택계획과 공급을 시작한 1950년대의 주거 공간구성과 생활

양식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고도 경제성장기의 대규모 면적 개발, 뉴

타운의 계획에 관한 조사로 변천되어 갔다. 즉 시대와 사회현황에 의

해 연구의 주재와 방향은 항상 변화해 왔다[2].

표준설계에 관한 연구는 기타가와(2006)의 논문[3]에서 55년의 

2DK타입의 DK공간에 관한 내용이 있다. 국내에서는 김진모(2006)[4] 

51C형과 55형의 근대화 과정에 관한 연구와 김진모(2023)[5] 고도 

경제성장기의 2DK타입과 3DK타입의 공간 변천과 특성에 관한 연

구가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생리위생공간을 중심으로 생활행위와 

기능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현시점에서는 미미하며,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단주택의 생리위생공간에 초점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시기별 변화 과정을 파악하고 공간구성과 특징, 그리고 공

간 상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본의 공공주택의 생리위생공간에 대한 본질을 심도 있

게 이해하는 분석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둔다.

2.2. 생리위생공간의 위치와 단위공간의 정리

1) 생리위생공간의 위치

생리위생공간은 일본의 경우 미즈마와리3)로 불리며, 욕실과 화

장실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으로 계획되며, 서구에서는 Bath room

으로 하나의 공간에 욕조, 변기, 세면대가 설치된다.

생리위생공간의 위치를 살펴보면 서양의 경우 공공주택 연구자

인 N.J. 하브라켄[6]은 정해진 기능을 가진 모든 공간을 세 그룹4)

으로 나누고 있다. 그중에서도 세 번째로 분류된 공간을 서비스공

간(service space)으로 정의하고 있다. 서비스공간은 장시간 점유되

는 곳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특별한 행위를 하기 위해 제공된 공

간으로 욕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공간은 그곳에 있는 특별한 

설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만 들어간다는 점을 특징이라 하고 있다. 즉 

단시간 동안 점유되는 특히 실용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타케미츠[7]는 인간의 생활을 제1생활, 제2생

활, 제3생활의 3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있는데, 생리위생 관련 생활

은 제1생활(휴양, 채식, 배설, 생식)에 속한다. 이를 주거 안에서는 

제1생활공간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가시와바라[8]는 주택에서 

‘생활에 따른 행위를 하는 공간’에 속하는 생리·위생공간으로 구분 

짓고 있으며, 단위공간으로 욕실과 화장실 등을 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양과 일본은 주거 안에서 공간의 위치, 기능적인 측

면에서는 비슷한 성향을 보이나, 행위의 형태와 방법 등 공간을 구분

하는 기준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2) 생리위생공간의 정의

공공주택이라고 하는 한정된 주거공간에서 생리위생공간을 분석

하는 것은 다양한 행위에 따른 공간의 관계성 구축과도 밀접하게 관

련된다. 하지만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서양과 일본은 사용자의 행위

의 행태와 방법이 다르며, 주거 내에서 공간을 정의하는 기준도 다르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생리위생공간에 대한 공통성과 보편적 요소인 생활행위의 정

리와 이와 수반되는 단위공간의 정의가 필요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가) 화장실(Toilet)

배설(배설, 배뇨) 행위를 위한 장소로 단위공간을 화장실(T)로 표

기한다.

나) 욕실(bathroom)

몸을 씻는(입욕과 샤워 포함) 행위를 위한 장소이며, 단위공간을 

욕실(B)로 표기한다.

다) 세면실(washroom)

얼굴이나 손 씻기, 화장, 드라이 등의 행위의 장소로 단위공간을 

세면실(W)로 표기한다.

라) 탈의실(dressing room)

옷을 벗거나 입는 행위를 위한 공간으로 단위공간을 탈의실(D)로 

표기한다.

마) 세탁실(laundry room)

의류 등을 세탁, 건조하는 행위를 위한 공간으로 여기서는 세탁실(L)

로 표기한다.

Western (Europe) Japan
Classification 

of space Service Space · the first living space
· living space

Action special act in a short 
period of time

· excretion · bathing
· wash up

Unit space bathroom · bathroom · toilet

Table 1. Positioning of physiological hygiene space in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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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공단 표준설계와 설비계획의 시기적 고찰

주택공단은 1955년 설립된 이래 1974년까지 표준설계의 표준화·

양산화를 모토로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많

은 주택을 공급했다. 규격화된 공간에 가족을 입주시킴으로써 가족 

규모를 제한하고 국민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는 한편 표준설계와 

설비의 선진성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설계의 개념은 민간 주

택 산업의 설계도 바꾸어 갔다.

한편 표준설계의 생리위생공간은 시기별 설비계획과 밀접한 관

계를 맺는다고 판단되며, 55년 주택공단의 창설 이후부터 시기별로 

설비계획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이 정리된다.

이 시기의 주요 특징으로는 주택의 규격화를 위해 2DK, 3DK 타

입 등의 표준설계를 계획하여 주택의 대량 공급을 실현한 것을 들 수 

있다. 또, 품질의 향상과 양산화를 도모하기 위해 표준설계의 개정과 

확충을 통해, 새로운 거주 양식을 보급하고 당시 최첨단의 설비와 부

품의 개발을 실행했다. 시기별 대표적 표준설계는 55형, 63형, 67형, 

73형5)임을 알 수 있다.

3. 생리위생공간의 평면분석

앞서 정리한 표준설계 55형, 63형, 67형, 73형의 2DK타입과 

3DK타입의 단위세대 분석을 통해, 시기별 요구에 대해 어떠한 해결

책을 제시하고 시행해 왔는지, 주거 구성의 설계 개념과 기술의 변화

를 파악한다.

3.1. 유형별 평면분석

1) 55형

2DK타입은 욕실(B)과 세면실(W)이 하나의 공간으로, 그리고 화

장실(T)이 북측에 하나의 영역으로 위치한다. 욕실(B)과 세면실(W)

은 인조석 세면대와 목제 욕조가 마련되어 있으며. 외부와 직접 면하

고 있다. 화장실(T)은 화변기가 설비되어 있으며, 외부와는 단절된 

상태이다. 욕실(B)과 세면실(W) 및 화장실(T)은 서로 인접하고 있

으나, 두 공간은 직접적인 연결 없이 각각 복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다. 일부 평면에서는 화장실(T)이 북쪽, 욕실(B)과 세면실(W)이 하

나의 공간으로 남쪽에 배치된 경우도 보인다.

3DK타입은 2DK타입과 동일한 구성과 설비를 가지며, 남측에 하

나의 영역으로 위치한다. 욕실(B)과 세면실(W) 및 화장실(T)은 서

로 인접하고 있으나, 두 공간은 직접적인 연결 없이 각각 부엌·식사

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2) 63형

2DK타입과 3DK타입 모두 북측에 위치하는 경우와 일부 남북

으로 나뉘지는 경우(3DK)의 계획이다. 전자의 경우 욕실(B), 화장

실(T) 그리고 세면실(W)이 하나의 영역으로 위치한다. 욕실(B)은 

목제 욕조 또는 BF식6) 욕조가 마련되어 있으며 외부와 직접 면하고 

있다. 화장실(T)은 양변기가 설비되어 있으며, 외부와 직접 면한다. 

세면실(W)은 인조석 세면대가 설치되며, 외부와는 단절된다. 욕

실(B)과 화장실(T)은 상호 연결이 없이 각각 세면실(W)과 연결되

며, 세면실(W)은 복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한편 후자의 경우 북

쪽에 화장실(T)이 배치되어 있으며 양변기가 설비되어 있다. 외부와 

직접 면하고, 복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남쪽에는 욕실(B)과 세

면실(W)의 구성으로 욕실(B)은 목제 욕조 또는 BF식 욕조가, 세면

실(W) 세면 유닛이 설치되어있다. 욕실(B)은 세면실(W)과 연결되

며, 세면실은 부엌·식사실로 연결된다.

3) 67형

2DK타입의 경우 욕실(B), 화장실(T) 그리고 세면실(W)로 북측

에 하나의 영역으로 위치한다. 욕실(B)은 BF형 욕조가 마련되어 있

으며 외부와 직접 면하고 있다. 화장실(T)은 양변기가 설비되어 있

으며, 외부와 직접 면하고 있다. 세면실(W)은 세면 유닛과 일부 평

면에서는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외부와

는 단절된 상태이다. 욕실(B)과 화장실(T)은 상호 연계 없이 각각 세

면실(W)과 연결되고 세면실(W)은 복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3DK타입은 2DK타입과 같이 북측에 하나의 영역으로 위치한다. 

욕실(B)과 화장실(T)의 설비와 두 공간 모두 외부와 직접 면하고 있

다. 모든 평면에서 세면실(W)에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L)이 

마련되어 있다.

4) 71형

2DK타입과 3DK타입 모두 욕실(B), 화장실(T) 그리고 세면실(W)

과 탈의실(D)이 주호의 북쪽에 하나의 영역으로 위치한다. 욕실(B)

은 BF식 욕조가 마련되어 있으며, 외부(복도)와 직접 면하고 있다. 

화장실(T)은 양변기가 설비되어 있으며, 외부와는 단절된 상태이

다. 세면실(W)·탈의실(D)은 세면 유닛과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외부와는 단절된 상태이다. 욕실(B)과 화

장실(T)은 상호 연결이 없이 각각 세면실(W) 및 탈의실(D)과 연계

되고 세면실(W) 및 탈의실(D)은 복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71형은 환기설비의 도입으로 화장실과 세면실이 외부에 면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생리위생공간의 기본적인 형태의 공간구성을 완성

하였다고 할 수 있다.

3.2. 공간구성의 변천

1) 55형

55형의 생리위생공간 구성은 2DK타입과 3DK타입 모두 세면(W)·

욕실(B)+화장실(T)로 구성되며,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 복도와 물리

적 경계를 가지며 연결된다. 3DK타입은 기본적인 구성은 2DK타입

과 동일하나 복도가 아닌 각각 부엌·식사실과 물리적 경계를 가지며 

연결된다.

Year 1955 1960 1965 1970
Plan type 55Type 63Type 67Type 71Type

Equipment 
planning

·Bathroom
·Western-style
·lavatory 
(corridor 
drainage type)

·Washing unit
·Hollow bath
·*BF bathtub
·Common duct (for 
BF bathtub)

·Bathtub unit
·Enlargement 
toilet bowls

*BF: Balanced flue

Table 2. Era of standardize and mass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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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3형

63형의 경우 2DK타입은 세면실(W)이 욕실(B)에서 분리되며 각

각 욕실(B)+세면(W)+화장실(T)의 구성이다. 화장실(T)과 욕실(B)

은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 세면실(W)과 물리적 경계를 가지며 연결

된다. 세면실(W)은 복도와 명확한 물리적 경계가 없이 연결된다.

또한, 3DK타입은 화장실(T)과 욕실(B)은 각각 독립된 공간의 

형태, 물리적 경계를 가지며 세면실(W)을 중심으로 연결되며, 세

면실(W)은 복도와 물리적인 경계가 없이 연결된다.

세면실(W)은 면적상 세면 행위가 가능한 공간이긴 하나, 복도의 

연장선상에 마련된 공간으로 파악되며, 또한 물리적 경계 없이 복도

와 연결되어 독립된 공간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3) 67형

67형의 공간구성은 2DK타입은 욕실(B)+세면(W)+화장실(T)의 

구성이다. 화장실(T)과 욕실(B)은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 세면실(W)

과 물리적 경계를 가지며 연결된다. 세면실(W)이 복도와 물리적인 

경계가 없이 연결되는 점은 63형의 2DK타입과 유사하나, 간이 커

튼 등으로 공간 구분이 가능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파악된다. 또한 도

면 표기는 없으나, 면적상 탈의 행위가 가능한 탈의실(D)의 근거도 

남는다.

3DK타입은 욕실(B)+세면(W)+화장실(T)이 모두 독립된 공간 

형태를 보인다. 화장실(T)과 욕실(B)은 각각 물리적 경계를 가지며 

세면실(W)과 연계된다. 세면실(W)은 복도와 명확한 물리적 경계 

가지며 생리위생공간의 실질적 중심으로 자리 잡는다. 또한 세면

실(W)은 세탁판의 설치로 인해 세탁 행위가 가능한 세탁실(L) 기능

을 포함한다고 판단된다.

4) 73형

73형의 경우 2DK타입과 3DK타입 공통으로 화장실(T), 욕실(B) 

그리고 세면실(W)·탈의실(D)·세탁실(L)이 하나의 공간으로 형성

된다. 즉, 화장실(T)+욕실(B)+세면(W)(D)(L)의 구성이다. 화장

실(T)과 욕실(B)은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 세면실(W)(D)(L)과 물리

적 경계를 가지며 연결된다. 세면실(W)(D)(L)은 복도와 명확한 물

리적 경계 가지며 연결된다.

초기에는 욕실과 세면실이 독립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는 단계이며. 이후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거

친다. 세면실이 독립되는 과정에서 세면실의 물리적 경계가 나타나

며, 여러 행위가 융합되어 발전해 간다. 이러한 과정은 기계설비와 

상·하수 설비가 가능한 한 한 곳으로 집약하여 구획하려는 설비계획

이 뒷받침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4. 생리위생공간의 성격과 특성

4.1. 공간의 성격

표준설계에서 주거 내부의 생리위생공간을 하나의 범주와 영역

으로 볼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기능에 따라 공간은 단일

목적공간과 다목적공간으로 구분된다.

1) 단일목적공간

단일목적공간은 상반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공간으로 규정지을 

수 있으며, 명확하게 공간이 분리된 화장실과 욕실이 속한다. 화장

실의 경우 모든 시기에 걸쳐 독립된 단위공간으로 계획되며, 복도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와, 세면실로 연결되는 2가지 경우를 볼 수 있다.

초기의 욕실은 세면실과 세탁 행위를 겸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계

획되었으나, 63형 이후 모든 시기와 타입에서 독립적인 단위공간으

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전통적인 욕실

은 본래 독립된 별채로 계획되었으며, 서양의 경우와는 달리 양질의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별다른 고생이 수반

되지 않았다. 또한 예로부터 입욕은 목욕재계와도 같이 몸을 정화하

는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욕실과 화장실은 서양의 경우에서처럼 침실에 인접하여 용변, 입

욕, 세면의 공간을 배치함으로써 사용하기에는 편리하다. 하지만 서

양에서는 목욕행위를 위생 보건상 하나의 의미로 여기지만 일본의 

경우 하나의 레크리에이션(기분 전환)으로서 목욕을 즐기는 습관과 

원칙적으로 목욕탕 밖에서 몸을 씻는 행위가 수반되는 입욕 습관으

로부터 생각해 볼 때, 비록 설비 기술이 발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

한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계획한다는 것은 일반화되기는 어렵다

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욕실과 화장실은 각각 독립되어 인접함으로써 설비의 집약과 면

적의 절감을 도모하였다. 설비적으로는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엌

과 인접한 곳에 위치되어 있으며, 서양 공공주택의 베타 존7)과 일치

한다.

Type 2DK 3DK

55 
Type

63 
Type

67 
Type 

71 
Type

Table 3. Standrd plane and spatial composition

55 Type 63 Type 67 Type 71 Type
Table 4. The transition process of space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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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목적공간

단위공간의 행위에 의한 기능을 부여할 때 중요한 것은 각각의 기

능끼리의 상관관계이다. 상관관계가 강한 기능끼리는 공간적으로 

근접 내지 연속시킨 공간이 다목적공간이다. 즉 다목적 행위를 수반

하는 공간으로 규정지을 수 있으며, 세면·탈의실이 여기에 속한다.

세면·탈의실의 경우 초기에는 세면실이 욕실과 하나의 공간이었

으나, 이후 독립되는 과정에서 공간의 물리적 경계가 생기며, 여러 

행위가 융합되면서 발전해 간다.

세탁의 경우 초기에는 주거 내부에 세탁기의 설치는 의식되지 않

았으며, 단지 내의 공동장소에서 세탁하였다. 이후 주로 욕실에서 

세탁했는데 이는 자유롭게 물을 급·배수할 수 있는 공간이 발코니 또

는 욕실뿐이었기 때문이다.

Table 5.와 같이 세탁기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해 급수관을 연결

하여 세면실에 억지로 둔다든가, 배수는 욕실에 호스로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거주자가 어떻게든 세탁기 둘 곳을 만들게 되었다. 결과적

으로 표준설계에서 세면·탈의실에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계

획되어 있으며, 1972년부터 세면실에 세탁판(배수판)이 생겨난다.

결과적으로 세면·탈의·세탁의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공간으로 계

획하여 세면·탈의실이 생긴다.

외출 전 몸치장을 위해 준비를 하거나 귀가 후, 마무리를 하는 공

간이다. 즉, 다목적공간은 사람의 몸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준비 

또는 마무리하는 공간으로 세탁과 같은 노동을 피하고 싶으나, 물리

적으로 한정된 하나의 공간에서 복수의 기능을 겸용시켜 효과적인 

이용을 도모한 발상이다.

이러한 다목적공간인 세면·탈의실은 서양에서는 없는 일본의 독

특한 방식이다. 서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면은 욕실에서 탈의는 침

실에서 세탁은 부엌 또는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에 따른 단위공간의 기능은 조건이 다른 생활행위를 

같은 공간에 계획하는 것은 각각의 공간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한 최

저조건으로서 피할 수 있다.

4.2. 공간구성과 특성

일본 주택공단의 생리위생공간은 배설 행위와 몸을 씻는 행위가 

명확하게 분리된 단일목적 공간과 세면/탈의/세탁 행위가 이루어지

는 다목적공간으로 구성된다.

단일목적공간인 화장실과 욕실은 다목적공간인 세면·탈의실과 

연결된다. 이는 목욕·배설의 각각 상반되는 행위가 시간차로 세면·

탈의로 이어지는 행위(목욕·배설↔세면·탈의↔복도)의 연속성을 고

려한 공간구성으로 판단된다.

이는 서양의 목욕, 세안 화장 등의 행위가 신체 위생에 관한 일련

의 작업으로 파악되어, 각각의 행위가 동일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다르다.

서구의 경우 생리위생공간이 일체화된 공간으로 다른 생활영역

인 침실 또는 복도로 직접 연결되나, 일본의 경우 각각의 단일목적공

간이 동일한 영역에 위치한 다목적공간으로만 연결되며, 이를 통해 

다른 생활영역인 복도와 연결된다. 즉 일본의 다목적공간은 생리위

생공간의 중심이자 다른 공간과 절충 역할을 하는 공간의 특성을 갖

는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서구의 경우 배치된 가구에 따라서 공간의 역

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실을 구획하여 Bath room의 경우 하나의 

공간에 욕조, 변기, 세면대가 설치된 것에 비해 일본의 경우 공간을 

사용하는 행위에 따라서 실을 구획함으로써 실이 가지는 기능이 분

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서구의 하브라켄의 단일목적 공간과 일본 

재래의 제1공간과도 다르게 공공주택이라는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그들만의 생리위생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생리위생공간은 물리적으로 한정된 주거 내부의 

일부 영역범위 안에서 설비적인 문제의 최소화와 더불어 단독기능

과 복수의 기능을 구분하여 위치시킴으로써 단일행위와 다양한 행

위를 구분하여 기능별 단위공간의 융합이 이루어져 효율적인 이용

을 도모하는 공간구성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

주택공단의 창단 이후부터 표준설계 폐지까지 시기별 생리위생공

간은 일본의 재래와 서양의 근대화, 최신의 설비계획과 더불어 발전

해 왔다. 생리위생공간의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보이

는 공간구성 및 공간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변화 과정에서 화장실과 욕실은 초기부터 각각 독립된 공간으

로 계획되었으며, 욕실에서 세면실이 분리된다.

2) 세면·탈의실은 변천 과정에서 탈의실과 세탁실이 합쳐진다. 결

과적으로 물리적인 경계가 없는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 행위가 

융합된 독립된 공간으로 발전한다. 주거 안에서 다른 공간과 

연계되는 유일한 공간이다.

3) 공간구성은 욕실과 화장실의 각각 독립된 단일목적공간과 세

면·탈의실의 다목적공간으로 구성된다. 이는 서양의 경우 배

설, 목욕, 세안 화장 등의 행위가 신체 위생에 관한 일련의 작업

으로 각각의 행위가 동일한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지만, 일

본은 배설, 목욕, 세면, 화장, 세탁의 행위는 각각 다른 카테고

리에서 일어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결과적으로 물리적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복수의 기능을 겸용시

켜 유효한 이용을 도모하는 서구의 발상이 일본에서는 행위에 따른 

1957 1960 1963 1964 1969 1970
20.2 40.6 66.4 81.4 87.8 90.8

55 Type 63 Type 67 Type 71 Type

Table 5. Status of washing machine and plan by year (%)

Western space composition Space composition in Japan
Table 6. Composition of physiological hygien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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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분리, 그리고 서구화된 설비의 뒷받침으로 ‘미즈마와리’라고 

하는 특유의 생리위생공간을 탄생시켰다. 이는 이후 표준설계가 폐

지되고 범용설계 및 특화설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계

획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판단된다.

이후 주택의 공업화로 인해 급탕 시스템과 버스 유닛, 배기·배수 

방식 등 주택 부품과 설비시설이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

어 주호의 생리위생공간에도 대소의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사료되며, 이후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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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주택공단은 우리나라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와 동일한 공기업으로 주
택 및 택지의 건설 또는 조성, 분양, 임대, 기타 관리와 양도 외에 뉴타운 개발
의 신주택 시가지 개발 사업이나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계획·시행 등이 주요 
업무. 

2) 전후 압도적인 주택 부족 하에 ‘양’에 대응하는 시기. 주택의 규격화를 위해 표
준설계를 정비하고 건설 실적의 향상 등 주택 건설 근대화를 도모와 새로운 도
시의 주거 형태의 요구에 다양한 시행과 방향 설정이 이루어짐.

3) 주택이나 공공주택 등의 주거 안에서 부엌·욕실·세면실 등 물을 사용하는 장소
를 폭넓게 가리키는 표현. 

4) 첫 번째 단일목적 공간(special purpose space)은 특정한 시간대에 일어나는 
부분 행위를 염두한 공간이며, 두 번째 다목적공간(general purpose space)은 
특정행위들의 다양한 조합을 허용하는 공간.

5) 55형:새로운 주거 방법을 제안한 DK형 주택과 더불어, 실의 수 확보를 중시. 
63형:부품·디테일을 포함하여 일본 전국에서 사용. 67형:고도성장기 생활 수
준의 급속한 향상에 따라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한 대응. 71형은 고층화·고밀
도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1971년도에 특별분양 주택용.

6) BF (balanced flue) 는 1965년 주식회사 GASTAR가 개발한 설비시스템. 공
단주택용 수요를 중심으로 일본 전역에 보급되었으며, 이후 옥외 벽걸이식 급
탕기가 개발되며 쇠퇴함.

7) N.J. 하브라켄의 계획 이론이며, 존(Zone)과 마진(Margin)은 주거대 시스템
의 구성요소로 서로 다른 실 유형에 적합한 각각의 영역을 분할 한다. 베타존
(β-Zone)의 정의는 외기와 연계되지 않은 사적공간으로 특정 시간만을 점
유하는 공간 배치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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