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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촌향도 현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던 1970년대부터 대도시로의 이탈로 인해

지방에는 폐가 등의 유휴공간이 증가하게 되었다. 현재, 전국의 폐가구수는 79만

여호에 이르고 있으며, 1년 이상 비워둔 집만 26만여호에 달하고 있다. 제주의 경

우 유휴공간은 단순히 주거뿐만 아니라 과수원과 축사, 감귤참고 등과 같은 기반

시설도 함께 유휴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주도 곳곳에

방치된 유휴공간들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한편, 최근 ‘올레길’의 성공으로 제주도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심이 증가하는 중

이며 관광으로서의 제주뿐 아니라 전입 대상으로도 주목 받고 있다. 실제로 제주

도로 이동하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2010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들이 제주에 정착해 향후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거주가 아닌

정주의식의 고취가 절실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제주에서 확인되는 여러 유

휴공간의 재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공간과 지역에

대한 개인적 애착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에 위치한 유휴공간이며 이중 사용자 참여 재활용이

이루어진 사례를 통해 정주의식의 향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을 위해 유휴공간의 이론적 고찰, 정주의식의 이론적 고찰, 애착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여 유휴공간의 재활용과 정주의식의 영향에 주목하였고, 유

휴공간을 통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 그 지역의 버려진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유휴

공간을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므로, 사용주체의 직·간접적 노력 여하에 따라

크고 작은 만족도를 갖게 되는 것을 연구하였다.

유휴공간의 재활용 실태분석을 파악하기 위해 제주도의 행정구역(2개시, 7개읍,

3개면) 중 섬인 추자면, 우도면을 제외한 12구역에서 1차적으로 올레길 및 주요관

광지에 분포되어 있는 유휴공간 활용사례(각1-7개)를 선정하였고 본 조사에 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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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사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는 2012년 6월 한 달간 6인 1조 10개 팀이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재활용주체의 특성분석, 건축물 및 마을 관련 만족도

분석, 유휴공간의 재활용 의식분석 등의 조사로 이루어 졌다. 유휴공간의 이용은

주거의 기능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건축물 및 마을 관련 만족도 분석에서는 사용주체의

참여가 가능했던 실내디자인 등의 만족도는 높았던 반면, 제주의 기후적 특성인

습도 등의 만족도는 낮았으며, 마을관련 만족도에서는 마을커뮤니티 만족도가 상

대적으로 낮았다.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고 있

음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유휴공간의 재활용 의식분석에서는 정량적 조사와 같이

활용주체가 지역성이나 높은 정주의식을 지니고 정착 하였다 기 보다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경제활동의 수단으로 유휴공간을 재활용하였으며, 물리적 환경의 개선

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휴공간의 재활용 과정에서의 사용자 참여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해 앞선 조사사례들 중 30대인 귀촌인의 적극적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제

주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생활하고 있는 ‘ 최마담네 빵다방’을 선정하였다. 조

사대상의 선정요인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오던 유휴공간을 까페로 재활용하고 있

는 사례로, 조사사례에서 용도변경이 가장 많았던 유형이다. 사용주체는 정주의식

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귀촌인 이며 그중 가장 빈도가 높았던 연령대인 30대의

여성이다. 또한 사용주체가 임대임에도 불구하고 시공 및 설계 등 재활용 과정에

참여가 비교적 활발히 발생했던 점을 들어 선정하여 정성적으로 조사하였다. 첫

번째로 조사대상 유휴공간의 일반현황 및 유휴공간의 건축현황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심층 인터뷰 조사를 유휴공간의 재활용 과정과 재활용 건축적 측면, 재활

용 커뮤니티 측면 등의 인터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사용주체가 기존 유휴공간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리모델링을 통한 재활용 과정에

서 능동적인 참여와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등 건축물과 지역에 대한 애

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휴공간의 건축적 측면에서 사용주체는 기존 유휴공간의

고재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커뮤니티 측면에서는 지역의 오랜 커뮤니티와의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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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이주민의 증가로 유휴공간의 재활용 경험을 공유하는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

성되고 있으며, 신구 커뮤니티 균형에 지역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유휴공간의 재활용은 사용주체의 능동적인 참여를 가능하

게 하고, 경험을 매개로 한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

주의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제주의 유휴공간 재활용, 귀농·귀촌, 재활용, 애착 및 정주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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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내 농촌 지역은 도시화와 이촌향도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히 진행되고 있다.

실제 한국의 농촌 인구의 비율은 18%로 지난 40년간 약 40%가 감소하였으며, 60

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6.8%로 급증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국 65세 이상 노

인 인구비율이 12.82%를 기록 중에 있으며, 202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 평균을 넘어 20.8%가 되어 초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

에서 농촌은 인구감소와 높은 고령화라는 인구불균형을 맞이하고 있다.(표 1, 2참

조)

이러한 농촌 지역은 심각한 고령화와 함께, 인구감소는 과소화마을 증가로 이어

지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20호 미만 과소화 마을은 전국적으로 총 3091개에 달

하는 등 정주민의 감소로 인한 주민공동체 의식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속가

능한 주민공동체 회복이 요구 되고 있다.

년도 비율 차트

1970 58.90%

1980 42.80%

1990 25.60%

2000 20.30%

20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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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비율 차트

1970 6.70%

1980 8.60%

1990 13.50%

2000 21.30%

2010 26.80%

1970년대부터 농촌은 이촌향도로 계속된 대도시로의 이탈, 저출산 고령화,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공간이용에 대한 수요 변화로 다양한 유휴공간이

발생하게 되었다. 현재, 전국의 폐가구수는 79만여호에 이르고 있으며, 1년 이상

비워둔 집만 26만여호에 달하고 있다. 유휴공간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는 점을 고

려한다면 실제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주도 농촌 지역 곳곳에 방치되어온 유휴공간들은 범죄와

위생공간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농촌의 커뮤니티 붕괴를 가져와 정주환경

을 피폐하게 만들어 인구감소를 촉진하는 악순환을 계속해 왔다. (표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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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농촌지역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 중 하나로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

하는 즉,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귀농․귀촌은 1998년 IMF

구제금융의 사회적 배경으로 일시적으로 급격한 증가하였으나 이들의 귀촌 실패

로 인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1년 880가구, 2005년 1,240가구, 2010년

4,067가구, 2011년 10,503가구, 2012년 27,008가구, 2013년 32,424가구(농림수산식품

부, 2014. 03)로 꾸준히 증가하여 귀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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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증가 추세는 단순히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닌 농촌 정주

에 대한 도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농촌으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제2의 여생을 즐기려는 귀농․

귀촌 행태를 보이는 패턴과 함께 30, 40대의 젊은 귀농․귀촌인들이 증가하고 있

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단순히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 정주에 대한 도시민들의 인식변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농촌으로 돌

아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제2의 여생을 즐기려는 귀농·귀촌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제주도 역시 최근에는 ‘올레길’의 성공으로 제주도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

심이 증가하는 중이며 관광으로서의 제주뿐 아니라 전입 대상으로도 주목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 농촌지역 역시 주목해야 할 형상 가운데 하나가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 즉,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실제로 제주도로 이동하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2010년을 기점으로 437명, 2011년

2,343명, 2012년 4,87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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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방치되어 왔던 유휴공간은 도민들뿐만 아니라 귀농,

귀촌, 취업과 구직 등 직업을 찾는 이들의 정주를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재인식

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에서 확인되는 여러 유휴공간의 재활용 실태를 파악하

고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공간과 지역에 대한 개인적 애착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한편, 단순한 정주민 증가가 반듯이 지역 주민공동체 의식 향상을 도모하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유휴공간의 재활용과 귀농·귀촌인의 정주의식 향상의 관계에 대

한 이해를 통해 정주민 증가를 위한 대안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주

민공동체 의식 향상을 위한 연구 등에 기초적인 자료로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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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문헌고찰을 통해 유휴공간과 정주의식

의미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우선 유휴공간의 재활용을 파악하기 위해 제주의 올

레길 및 주요 관광지에 분포되어 있는 29사례를 선정하였고, 설문과 인터뷰 조사

를 2013년 6월 한 달 간실시, 유휴공간의 재활용 사례들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

한 1차 조사 대상 중 성공적으로 유휴공간을 재활용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최

마담네 빵다방”을 대상으로 한 2차 심층인터뷰를 실시 유휴공간의 재활용 과정,

재활용 건축적 측면, 재활용 커뮤니티 측면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은 제주도에 위치한 유휴공간이며 이중 사용자 참여 재

활용이 이루어진 사례를 통해 정주의식의 향상을 확인 하였다.

1장에서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와 농촌 유휴공간의 증가 및 귀농·귀촌 인

구의 증가를 문헌조사 및 자료 수집하여 제주도의 재활용 실태파악의 목적과 방

법을 설명하였다.

2장에서는 연구의 범위와 방법으로 우선 유휴공간과 정주의식, 애착에 관한 선

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통해 유휴공간의 재활용과 유휴공간을 통한 실증적 분석

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재활용상의 자신의 직·간접적 노력의 여하에 따라 크고

작은 만족도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니고 있음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3장 유휴공간의 재활용 실태분석에서 우선 제주도의 행정구역(2개시, 7개읍, 5

개면) 중 섬인 추자면, 우도면을 제외한 12구역에서 1차적으로 올레길 및 주요관

광지에 분포되어 있는 유휴공간 활용사례(각1-7개)를 선정하였고 본 조사에 응한

29사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1. 농촌지역 유휴공간 및 인구실태 분석, 2. 재활용

주체의 특성분석 3. 건축물 및 마을 관련 만족도 분석, 4. 유휴공간의 재활용 의

식분석 등 마을 관련 인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4장 사용자 참여와 정주의식에서는 유휴공간의 재활용 과정에서의 사용자 참여

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앞선 조사사례들 중 30대인 귀촌인

의 적극적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제주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생활하고 있는

‘최마담네 빵다방’을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 조사대상의 현황에 있어 조사대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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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공간의 일반현황과 조사대상 유휴공간의 배치현황, 조사대상 유휴공간의 건축현

황들을 조사하였다. 이후 심층 인터뷰 조사에서 유휴공간의 재활용 과정과 유휴공

간 재활용의 건축적 측면, 유휴공간 재활용의 커뮤니티 측면 등을 심층 분석하였

다.

5장에서는 3장 유휴공간의 재활용 실태분석과 4장 사용자 참여와 정주의식에

서 확인된 결과들을 토대로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용주체의 만족도에 주목

하여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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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휴공간의 활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일반적으로 ‘유휴(遊休)’의 사전적 의미는 “쓰지 아니하고 놀림”1)으로 개념 자체

에 ‘이용 가능한 자원이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자사전에서는 ① 운행(運行)이나 기능(機能)을 쉬고 있음, ② 활용(活用)

하지 않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공간의 개념을 더하면 “쓰지 아니하고 활용

하지 않는 공간” 으로 정의 할 수 있다.2)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

는 공간을 의미하며 도시계획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에 대한 방치와 방기에 의

해 만들어낸 공간을 유휴공간이라 한다.3)

유휴공간과 관련된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저이용 토지(under-utilized

land)', '도시 빈공간(urban void)', '도시의 버려진 공간(urban wastelands)', '방

치 자산(abandoned property)', '잔여 필지(remnant parcel)', '버려진 땅(derelict

zone)', '죽은 공간(dead space)' 등이 있다.

‘저이용 토지(under-utilized land)', '미지의 땅(terra incognita)', '잃어버린 공간

(lost space)', '기개발지(brownfield)' 등 여러 새로운 개념들이 소개되고 있다.4)

‘유휴공간’ 은 대상의 유형과 특성, 발생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된

다.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go.kr/

2) 박선미, 遊休空間(유휴공간)의 역사․문화성을 활용한 콘텐츠와 방안,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5

3) 유희정, 도시재생전략으로서 근대산업 유휴공간을 활용한 컨버전스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

교 산업미술대학원, 2013, p.16

4) 임유경 외,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내 유휴공간 활용 정책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2.

10, p.17



- 10 -

∙

∙

∙

∙

∙

∙

∙

∙

∙

∙

∙

∙



- 11 -

유휴공간의 재활용을 의미하는 용어들은 사용되는 학문분야와 연구 방향에 따

라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리노베이션, 리모델링, 리디자인, 리폼, 리뉴얼 등

의 용어가 함께 쓰이고 있고, 건축디자인 분야에서는 리모델링과 리뉴얼을 사용하

는 경향이 있다.5) 아직 유용한 건물을 헐어버리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고쳐서 생

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적응시키며 경제적으로 이

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축행위로서의 리노베이션이 가장 광의적인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6)

유휴공간은 기성시가지의 도시재생과 도시 설계를 위한 잠재적 수단으로 인식

되면서 유휴공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부정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입장으

로 변화하고 있다. Barnett(2003)은 근린 재생을 위해서는 연방 또는 지역 재원을

투입하여 근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하며, 미활용 대지를

활용함으로써 주거다양화와 근린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7)

5) 이현정, 가치변화 추구에 따른 리노베이션 경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

사논문, 2000. 1, p.8

6) 이호진 외, 리노베이션 건축행위에 따른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

집 통권 10권 1호, 1990, pp. 119～123

7) 임유경 외,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내 유휴공간 활용 정책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2.

10, 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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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공간 재활용은 크게 생태 환경적 효과, 도시 환경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

를 갖는데,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존, 도시이미지 개선, 지역의 새로운 사회문화적

공간 창출에 효과가 있다.8) (표 7참조)

제주에서는 유휴공간의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으며, 계속

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문화관광부에서 제 기능을 잃거나

지역에 방치된 유휴공간을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2013년 문화디자인 프

로젝트’ 사업으로 제주 애월읍 삼달리 창고 등 유휴공간 5개소가 선정, 발표했

다.9) 그러나 본 연구가 유휴공간의 재활용과 정주의식의 영향에 주목했다는 점에

서 선행연구와 차이점을 가진다 할 수 있을 것이다.

8) 김현주 외, 유휴공간 재활용 계획에 나타나는 도시재생개념의 영향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

권 27권 6호 2011, 6, p105

9)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간이역 및 유휴공간, 문화와 디자인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조성, 문화

체육관광부, 2013. 04,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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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주하다’란 ‘어떤 곳에 자리를 잡고 살다’.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로 해석할 수 있다.10)

인간의 삶이 지역과 결부되어 사람과 지역 사이에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안정

된 심적 결합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를 정주라고 하고, 심적 결합의 의식을 정주

의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1) 정주의식은 개인이 그 지역사회에 대해 느끼는 소

속감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 지역에 태어나서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강한 애착을 느낄

수도 있고, 지역 고유의 특성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개인적 이해나 필요 또는 지역

사회에서의 지위에 따라 거주하는 지역, 거주지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느낄 수 있

다. 지역에 대한 매력은 느끼지 않더라도 살아가면서 그 지역에 사는 다른 사람들

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만일 지역의 경

제적, 정치적, 사회적 조건이 개인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 그리고 개인의

실질적인 이익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그 지역에 대한 개인의 애착은 강할

것이다. 따라서 정주의식을 개인이 특정지역에 대해 느끼는 친숙도 내지는 자신을

그 지역의 구성원이라고 느끼는 정도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한다.12)

또한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라는 말에서 내포하고 있는 장소성에서 정주의 의

미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이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갖기 위한

조건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함으로서 지역사회와의 동화(同化)되어지는 모습을 보

며 본 연구에서 거주함에 있어 유휴공간 활용에 의한 정주의식의 모습을 확인해

보았다.

제주를 대상으로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삶에 대한 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제주에 정착하게 된 동기로는 제주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어서 라는 의

1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go.kr/

11) 전성표, 산업도시 주민들의 정주의식과 애향심, 한국사회학회 전기 사회학대회 발표논문집,

1998, pp.111～129

12) 최영근, 제주정착주민 불편해소 및 욕구조사, 제주발전연구원, 현안연구, 2012,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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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청정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풍광 때문에, 제주

에 친구 혹은 친지가 있어서 복잡한 도시생활이 싫어서 기존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서, 농사지으면서 농촌에 살고 싶어서, 건강회복 및 질병치료를

위해서, 예전에 제주에 땅과 집을 사놓아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생활에 대

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제주생활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

났다. 제주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제주도내 교통이 불편해서 라는 의견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제주인의 배타성,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와 생

활편의 및 문화실설 부족, 그리고 육지 출입에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가 각

각 생활물가가 비싸서와 우수한 교육환경 부족이 각각, 제주의 생활문화에 익숙하

지 못해서, 날씨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의 정착에 있어 지역과 지역문화에 대한 만족이 정주의식 고취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를 밝히기 위해 본 연구가 유휴공간을 통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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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attachment, 愛着) 이란 몹시 사랑하거나 끌리어서 떨어지지 아니함. 또는

그런 마음으로 정의 되며, 심리학에서는 양육자나 특별한 사회적 대상과 형성하는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말한다. 또한 한자로는 어떤 사물(事物)과 떨어질 수 없게

그것을 사랑하고 아낌 자기(自己)의 소견(所見)이나 소유(所有)를 너무 생각하는

일로 정의 되는 등 인간과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적 관계로 정의 한다.

발달 심리학에서 애착 이론은 볼비(Bowlby)와 할로우(Harlow)의 선구적 연구를

통해 발전했으며, 아인스워스(Ainsworth)는 인간 아동이 보이는 애착의 개인차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생애 초기 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이후 대

인 관계의 질을 예측하는 선행 변인으로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으므로, 애착은

발달 심리학뿐 아닌 응용 심리학의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인정받고

있다. 어린 시절의 애착에는 안정성과 다양성이 있는데, 애착 이론가들은 애착의

본질에 대한 심리적 기제를 밝히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13)

인간의 애착 행동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발달 심리학의 영역에 편입된 것

은 1950년대 이루어진 두 가지 획기적인 연구에 기인한다. 첫 번째 연구 맥락은

존 볼비(John Bowlby; 1907-1990)가 수행한 부적응 아동 연구였으며, 두 번째는

해리 할로우(Harry Harlow; 1905-1981)가 연구한 원숭이의 애착 행동에 대한 실

험이었다.14)

한편, 사물(事物)과 관련된 애착에 관한 연구로는 듀크대의 댄 애리얼리(Dan

Ariely)교수15)는 ‘경제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직접 노동을 하면서 결과물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인지적 현상을 이케아라 하였다. 이에 진행한 프로젝트로서

실험 계기가 된 이케아의 장난감정리함을 기리는 의미에서 코드명을 ‘이케아 효과

13) [네이버 지식백과] 애착 [attachment] (심리학용어사전, 2014. 4, 한국심리학회)

14)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Harlow, H.

(1958). The nature of love. American Psychologist, 13, 573–685.

15) 듀크대 경제학과 교수로 경영대학원, 신경과학과, 의대 등에 두루 적을 두고 있다. 경제전문지

<포춘>이 최근 선정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신진 경영대가 1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16) IKEA 효과는 자신이 직접 만들거나 창조한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만들더라도 훨씬 높은 가치

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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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KEA ettect)’16)라고 불렀다. 이케아 효과로부터 발생하는 더 큰 가치인식이

당사자의 감정적인 애착에 기반을 둔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의 자기기만에 기반을

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초보자는 이케아 가구를 조립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하지만 이

런 과정에서 자신의 노력을 투입하여 무언가를 생산하게 되면서 자신의 자부심이

커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따라서 평소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이케아 효과

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한다. 1940년 후반의 베이킹믹스의 실패가

1950년대의 달걀이론으로 이어지는 반 조리식품의 케이크믹스의 예를 들으며 애

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창조자와 비창조자의 애착을 위한 실험으로 종이

접기를 하였고, 완성품과 미완성품의 애착 정도를 위해 까다로운 설명서를 제시하

여 분류를 나누었는데 어떤 대상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할수록 그 대상에

대해 더 큰 애착을 갖게 되며, 이는 그 대상에 대한 작업을 완수했을 때에 한정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애착은 그 지역의 버려진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유휴공간을 자신에게 맞

는 모습으로 재탄생하므로 발생되고, 재활용상의 자신의 직·간접적 노력의 여하에

따라 크고 작은 만족도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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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휴공간의 재활용 실태분석

1)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국내 농촌 지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촌 인구감소와 높은 고령화라는

인구불균형을 맞이하고 있다. 제주도 인구는 2010년 총 조사 기준 577,187명으로

전국 인구 48,580,293명의 1.1%를 차지한다. 제주도내 인구 분포는 제주시가

40,192명, 서귀포시가130,713명으로 각각 75.4%, 24.6%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이후로는 1%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출생률과 사망률을 고려한 자

연증가분 이외에 사회적 증가로 말미암아 2000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특

히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이전에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았지

만, 2010년 이후에는 전입이 많아지며,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

태는 타 지역에서 제주로의 이주가 늘어난 원인으로 인해 순 이동인구가 증가하

고 있다. (표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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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표 12)에서 보면 제주도의 고령화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2000년 이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2015년은 고령사회라 하

고,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30년에는 제주의

고령화는 전국의 비율과 비슷한 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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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 유휴공간의 증가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조사에 의하면 누적 폐교수(교) 역시 증가하고 있으

며, 2011년 현재 3,438교로 보고 되고 있다17). 특히 농촌의 경우 유휴공간은 주거

시설, 학교나 행정의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농업 기반 시설도 함께 유휴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지닌다.

1995년부터 총주택수가 늘어난 것만큼 공가수 또한 많은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13 참조)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에서는 임차점포가 129,963개로 천체에서 64.5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자기소유점포는 22.46%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빈점포는

점포실태에 있어 10.83%로 작 지 않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4참조)

17)취학 아동 수 감소와 함께 정부는 1982년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10년 3월 기준으로 3886개교가 폐교되었다. 2020년에는 2011년 대비 초․중등 학생수가 25%

감소(초등17%/중등31%)하여 과소규모 학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폐교와 그 활용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취학아동수가 급감하고 있는 농촌 지역의 경우 더욱더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20120517 입법예고)로

인해 전국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교 증가가 예상 되고 있다. 조선일보, 소규모 초등학

교·분교 17곳 2016년까지 통폐합, 20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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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포럼, http://kosis.kr/

이러한 관리되지 못하는 유휴공간을 Accordina(Accordina, 2000)는 마을의 쇠퇴

상태를 나타내는 증상이며 동시에 여러 사회적 문제를 조장하는 질병과 같다고

주장하였고, 마을에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도 농촌 지역 역시 오랫동안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많은 수의 유휴

공간이 발생되어 왔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유휴공간은 단순히 주거뿐만 아니라

과수원과 축사, 감귤참고 등과 같은 기반 시설도 함께 유휴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

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주도 농촌 지역 곳곳에 방치되어온 유휴공간들은 범죄와

위생공간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농촌의 커뮤니티 붕괴를 가져와 정주환경

을 피폐하게 만들어 인구감소를 촉진하는 악순환을 계속해 왔다. (표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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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

귀농의 사전적 정의는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땅

을 이용하여 농작물과 가축을 기르는 농업을 하기 위해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 을

말하며 귀촌이란 농촌에 내려와 농업 이외의 직업을 주업으로 하는 생활 로 정

의 할 수 있다

또한 귀농․귀촌는 그 경로와 주체의 의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되고 있다.

18) U-turn 귀농인은 고향인 농촌에 거주하다가 도시로 이동한 후에 다시 고향 농

촌으로 되돌아온 귀농인으로 계획적 U-turn, 추출된 U-turn로 구분된다. 계획적

U-turn은 부모와 뜻이 맞지 않거나 농촌 총각의 결혼 곤란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

시적으로 도시취업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의 농업은 퇴 또는 결혼에 성공한 후 농

촌에 귀농하는 것을 의미하며, 추출된 U-turn은 오랫동안 고향 농촌을 떠나 도시

생활에 정착한 후에 실직하거나 조기퇴직, 가족 구성원의 건강문제 또는 도시로부

터의 추출요인(pushers)에 의하여 고향 농촌으로 귀농하는 것을 의미한다.

J-turn 귀농인은 고향인 농촌으로 귀농하지 않고 연고가 없는 타 지역의 농촌

으로 귀농하는 귀농인을 의미한다.

I-turn 귀농인은 처음부터 농촌생활의 경험이 없이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

서 취업생활을 영위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을 의미한다.(표 16 참조)

18) 서규선·박병덕,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산논총 제5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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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는 이촌향도현상에 의한 인구의 사회적 증가로 주택 부족, 생활 시설 부

족 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여 생활여건이 악화되었다. 반면 농촌은 인구이탈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낙후성이 지속되었고 고령화, 부녀회 등으로 농촌

사회의 지속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 현재도 이촌향도 현상은 유지

되고 있으나, 도시민의 귀농․귀촌 현상이 상당한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귀농․귀촌은 도시 중심의 생활에서 탈도시화로의 변화 모습을 보여준다 하겠다.

서울 등 대도시는 이촌향도현상에 의한 인구의 사회적 증가로 주택 부족, 생활

시설 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여 생활여건이 악화되었다. 반면 농촌은 인

구이탈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낙후성이 지속되었고 고령화, 부녀화 등

으로 농촌사회의 지속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

현재도 이촌향도 현상은 유지되고 있으나, 도시민의 귀농․귀촌 현상이 상당한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귀농․귀촌은 도시 중심의 생활에서 탈도시화로의

변화 모습을 보여준다.19)

19) 오수호, 귀농·귀촌 가구의 이주·정착 특성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201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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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도시에서 이탈된 사람이 아닌 일과 생활의 균형과 생활의 여유

를 원하는 전원생활형 귀농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대의 고학력자로 도시

에서 사회적 경력을 가졌던 이들이며 농업 농촌을 여유로운 삶을 제공하고 경제

력도 갖출 수 있는 공간으로 재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의 증가 추세는 단순히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닌 농촌 정주

에 대한 도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농촌으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제2의 여생을 즐기려는 귀농․

귀촌 행태를 보이는 패턴과 함께 30, 40대의 젊은 귀농․귀촌인들이 증가하고 있

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단순히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 정주에 대한 도시민들의

인식변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농촌으로 돌아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제2의 여생을 즐기려는 귀농·귀촌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인 경우, 농업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2006년 105,103명, 2007년

105,004명, 2008년 102,192명으로 감소하다가, 2009년 104,802명, 2010년에는

114,752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농촌지역

으로의 귀농·귀촌인의 증가는 인구증가효과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과 농촌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20)

실제로 농촌진흥청이 2012년에 귀농귀촌인 5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20) 강승진 외, 제주지역 귀농·귀촌 실태와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원구원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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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최종 학력이 대졸 이상이 40.1%(210명)로 고학력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재산 규모역시 2억원이상 31.3%(164명)로 가장 높았다. 또한 부부 중심

의 가족구성이 많았으며, U턴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농촌을 경험하지 않았던 I

턴과 J턴 유형이 57%(283명)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귀농귀촌인의 증가가

지역사회에 공헌의식을 지니고 사회적 공익가치 추구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

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폐쇄적

인 공동체와의 조화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귀농·귀촌의 증가가 크게 늘어났던 2012년, 2013년을 비교하면 귀농에서는 30대

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귀촌에서는 30대의 수치가 컸지만 큰 차이를 나타내

지는 않고 연령대별로 고르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귀농·귀촌의 차이점으로는

60, 70대의 귀농인 보다 귀촌인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5, 6,

표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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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의 주요 전입사유로는 귀농, 귀촌, 취업과 구직 등 직업적 요인(40%)과

가족관계(24%), 주택(17%), 교육(5%), 건강(3%), 기타(11%) 등이 보고되고 있

다.21) (표 18 참조)

이는 단순히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촌 정주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인력의 유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

주도의 귀농·귀촌 행태를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자치행정국, 2013. 1,보도자료

21) 특별자치행정국, 보도자료, 제주에 살어리랏다! 제주로 몰려오는 사람들!, 2013. 1. 14,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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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년까지 제주의 농촌지역은 정주민의 감소와 주민공동체 의식 약화, 유휴공간

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물리적 황폐화를 막는 일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새로운 가능성과 지

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귀농 귀촌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이 제주에 정착해 향후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거주가 아닌 정주의식의 고취가 절실하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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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장에서는 제주에 분포되어있는 유휴공간의 재활용실태를 파악하기위해 제주

도의 행정구역(2개시, 7개읍, 3개면) 중 섬인 추자면, 우도면을 제외한 12구역에서

1차적으로 올레길 및 주요관광지에 분포되어 있는 유휴공간 활용사례(각1-7개)를

선정하였고 본 조사에 응한 29사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는 2013년 6월

한 달간 6인 1조 10개 팀이 실시하였다.( 표 19 참조)

조사내용으로는 1. 재활용 주체의 특성분석 2. 건축물 및 마을 관련 만족도 분

석, 3. 유휴공간의 재활용 의식분석 등 마을 관련 인식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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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유휴공간 재활용 주체는 (표 20)와 같이 도민(12 가구) 보다 이주민

(17 가구)의 가구 수가 높았고, 도민의 경우 40, 50대가 10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

주민의 경우 30, 40대가 13가구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20대와 50대 이상

의 비율은 2가구씩으로 낮은 가구 수로 확인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유휴공간의 활용용도 및 유휴공간의 소유형태, 유휴공간의 시공과 설

계 주체에 관하여 분석해 보았다.

유휴공간의 재활용 이전 사용용도는 (표 21 A)과 같이 주택 61%, 창고 31%,

축사7% 순으로 주택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표 21 B)유휴공간의 현재 활용용도

는 62%의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레스토랑, 까페 등의 음식점이 많았다. 다음으

로 28%의 게스트 하우스, 민박 등의 숙박시설로 사용 하였고, 이 두 가지를 겸해

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 30 -

(표 22)에서 유휴공간의 현 사용주체의 소유형태는 자가 비율이 59%, 임대

34%, 기타 7%(무료사용)로 유휴공간을 소유하여 재활용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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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용주체의 리모델링 시 설계와 시공에 있어서 참여 비율은 (표 23 A)의

DIY (Do it yourself) 설계가 직접참여 64%, 간접참여 7%, 직, 간접참여 22%, 기

타 7%로 나타났고, (표 23 B)시공에서는 직접참여 54%, 간접참여 21%, 직, 간접

참여 25% 순 이였다. 설계와 시공에서 직접참여에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났으나,

간접참여에서 7%와 21%로 뚜렷한 차이가 나는데 이는 설계에서보다 시공에서가

간접참여 즉 업체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휴공간의 리모델링 평균소요비용은 약 32,000,000원이었으며, 평균 공사기간은

약 6개월, 현 유휴공간 사용평균기간은 3.85년으로 확인 되었다.

재활용주체의 일반사항에 대한 분석으로 도민의 연령층과 이주민의 연령층 중

도민의 연령층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휴공간 활용주체의

연령이 도민에 비해 이주민이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정착을 위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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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대한 정주의식의 고취가 더욱더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유휴공간 이

전 활용용도로는 주택, 창고, 축사 순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유

휴공간 현재 활용용도로는 레스토랑이나 까페 등으로 유휴공간의 이용은 주거의

기능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현 주체의 재활용 시 설계 및 시공의 참여의 결과 상대적으로

직접 참여가 많았으며, 장기간동안 저비용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휴공간의 재활용 후 건축물 및 마을 관련 만족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7)에서처럼 특히 건축물관련 만족도 평가는 환경, 평명계획, 내·외장으로 구

분하였다. 건축물 전체에 관한 평가는 5점 척도에 4.20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

나, 환경과 관련해 습도 3.18점, 난방 3.32점이어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평면계획

과 관련해 주방 3.46점과 화장실 3.32점, 그리고, 의장과 관련해 외관디자인 3.51점

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사용자 참여도가 높았던 실내인테리어는 4.10점으

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즉, 활용주체의 참여가 가능했던 실내디자인 등의 만족도는 높았던 반면, 제주의

기후적 특성인 습도 등의 만족도는 낮았으며, 재활용 특성상 물 사용공간의 만족

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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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관련 만족도 평가 역시 (그림 8)에서처럼 전체적 평가는 5점 척도에 3.74점

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교통 3.44점, 마을커뮤니티 3.27점 등은 상대적으로 낮

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지리적 위치상 경관 3.91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

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낮은 마을커뮤니티 만족도를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

하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재활용주체는 도민과 이주민으로 나눌 수 있고, 도민보다는

이주민의 연령대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유휴공간 이전 활용용도로는 주택의 비

율이 높았고, 현재 활용용도로는 까페, 레스토랑, 식당 등의 경제활동을 위한 시설

로 활용하되 있었다. 사용주체의 참여가 가능했던 건축물관련 만족도는 대체적으

로 만족스러운 평가를 하고 있으나 습도와 주방 및 화장실의 물 사용공간의 만족

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마을관련 만족도에서는 마을커뮤니티 만족도가 상대적으

로 낮았으며,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파악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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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주체에 대한 의식조사를 위해 설문대상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

사내용은 (표 26, 27, 28)과 같이 리모델링 계기, 리모델링시 고려사항, 차후 리모

델링시 부분 등 이었다. 유휴공간 재활용을 위한 리모델링을 실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만남을 위해”라는 응답도 있었으나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과

제주만의 건축의 매력”등의 제주의 지역적 요인과 “까페 및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위해”라는 응답과, “수익증대를 위해” 등의 경제적 요인이 많았다.

리모델링시 고려사항으로는 “공간 활용을 위한 동선계획”, “구조 개보수”, “편의

성을 위한 냉·난방시설”, “안락한 공간”등 편의성과 “외부 시설과의 조화”와 “제주

스러움의 보존 및 재사용” 이라고 응답하는 등 지역성이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 후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외부의 기후로 인한 시설물 개보수”, “주차

공간 확보”, “텃밭 가꾸기”, “채광 확보”, “화장실 리모델링”, “기후로 인한 개보

수”, “설비 보수”등 편리함과 쾌적함을 요구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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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고찰을 통해 인터뷰 조사 역시 앞선 정량적 조사와 같이 활용주체가

지역성이나 높은 정주의식을 지니고 정착 하였다 기 보다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경제활동의 수단으로 유휴공간을 재활용하였으며,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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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용자 참여와 정주의식

본 장에서는 유휴공간의 재활용 과정에서의 사용자 참여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앞선 조사사례들 중 30대인 귀촌인의 적극적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제주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생활하고 있는 ‘최마담네 빵다방’을 선

정하였다.

조사대상의 선정요인으로 옛 가옥이었던 폐가 즉 오랫동안 방치되어오던 유휴

공간을 까페로 재활용하고 있는 사례로, 조사사례에서 용도변경이 가장 많았던 유

형이다. 사용주체는 정주의식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귀촌인 이며 그중 가장 빈

도가 높았던 연령대인 30대의 여성이다. 또한 사용주체가 임대임에도 불구하고 시

공 및 설계 등 재활용 과정에 참여가 비교적 활발히 발생했던 점을 들어 선정하

였다.

2차 조사에서는 사용주체의 정주의식 변화를 정성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유휴공

간 재활용 사례의 실측조사 및 사용주체의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유휴공간의 재활용 현황과 이에 따른 정주의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1) 조사대상 유휴공간의 일반현황

실측 및 심층인터뷰 조사를 위해 2014년 5월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휴공간은 약

5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2011년부터 현 30대 귀촌인이 임대해 재활용하여 사용

하고 있다. 리모델링 설계와 시공과정은 사용주체가 업체와의 협의로 이루어 졌으

며, 현재는 까페로 운영되며 주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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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 유휴공간의 배치현황

건축물의 배치도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마을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에 인접해 있다. 안거리(안채)와 밖거리(별채)가 동북향으로 배치되

어 있으며, 안거리는 카페로, 밖거리는 사용주체의 주거로 사용되고 있다. 관광객

의 접근과 밖거리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재활용 과정에서 북동 측의 돌담이

제거되었으며, 안거리(안채)와 밖거리(별채) 사이에 놓여있던 기존의 남서쪽 출입

구는 폐쇄되었다. 새롭게 형성된 북동측 출입구와 중정에는 사용주체가 직접 마당

을 고르고 잔디를 심어 화단을 마련하였고, 관광객들에게 각광 받고 있는 올레길

14코스가 건축물 옆을 지나고 있어, 관광객들 방문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지리적

배치로 변경 되었다. (표 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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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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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시 변화된 모습을 확인 하기위해 리모델링 전·후를 비교 하였다. 내용으

로는 기존 건축물의 정문과 창문의 위치와 크기 등을 까페 사용에 용의하게 사용

하기 위해 변경하였고, 안거리와 밖거리 사이 마당과 정문 앞의 마당에 손수 잔디

를 심었다. 내부에 비해 외부에는 많은 변화 보다는 사례자의 관심을 끌었던 건축

물의 벽인 화산석과 기와의 모습을 그대로 살리는 것에 중심을 두었다.

실내 인테리어에서는 고재를 살리면서 공간을 나누었다. 곳곳에 쓰였던 고재를 다

른 형태로 고쳐서 활용하였고, 소품의 모습도 고물품의 활용으로 인테리어에 적합

한 형태를 고수하였다. (표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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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대상 유휴공간의 건축현황

조사대상 유휴공간은 전통적인 제주의 화산석으로 된 외벽으로 구성되어 있었

으며, 기와로 지붕을 구성하고 있었다. 재활용과정에서 기와 및 돌벽을 그대로 보

전 활용하였다. 카페로의 용도전환을 위해 기존의 벽과 마루가 제거 되어 화장실

과 부엌이 설치되었으며, 기둥의 위치도 일부 변경되었다. 그러나 리모델링 과정

중 발생된 고재들이 재활용되고 기존 공간의 장점들이 재구성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북동쪽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출입문은 기존 바닥재인 마루의 목판을 재사용

하여 만들어 졌으며, 기존의 목제 창문은 선반 등으로 재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구형 재봉틀을 재활용해 탁자로 만들어 사용하는 등 기존 유휴공간이 지닌 장점

들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었다. (표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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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인터뷰을 실시하여 유휴공간의 재활용 과정, 재활용 건축적 측면, 재활용

커뮤니티 측면 등의 인터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유휴공간의 재활용 과정

조사대상자가 주택을 임대하면서 처음에는 주인 측 에서 오래된 주택을 재건축

하려 설계의뢰까지 했었지만 “자기도 사실 이 집을 밀어 버리려니 너무 아깝다.

아버지가 지었던 집인데∙∙∙∙∙∙.”라고 응답하는 등 건축물에 담겨있는 애착을 임

대라는 방법으로 건물을 살리려 생각하였고, 조사대상자는 건물을 리모델링의 방

법으로 주택을 재생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조사대상자는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하며, 설계 및 시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

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였고, “이렇게 해서 공사하시는 분한테 그걸 보여줬어요.”

라고 응답하는 등 실제 직, 간접적으로 재활용 과정에 관여 하고자 노력 했던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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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택의 특징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자는 까페와 주택을 재활용하였으며,

“큰게 안거리이고 작은게 밖거리. 이집에 처음에 꽂혀서 제주에 내려온 거라서

이런 집을 진짜 제주도를 돌아다니며 봤었어요.”라고 응답하는 등 건축물의 지

역적 특징을 살려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그림 7) 건축물 관련 만족도 평가에서 평면형태 (3.67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직접시공으로 “사실 마당이나 이런 화단은 다 제가 직접 한 거고,

잔디도 다 쪼그리고 앉아서 다 깔았거든요.”라고 응답하는 등 사용주체의 참여에

의한 부분의 강한 애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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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유휴공간 재활용의 건축적 측면

조사대상자는 유휴공간 재활용을 위해 중요시 한 부분은 철거 진행에서 나오는

고재를 이용 “이 집에 있던 창살을 잘라 만들었어요.”, “문을 보시면 저게 이렇게

널빤지처럼 있는것이 이집 마루예요”라고 응답하는 등 능동적으로 이전 폐가의

부재를 활용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그림 7) 건축물 관련 만족

도 평가 실내디자인 (4.10점)에서도 나타고 있다.

재활용을 위한 실내작업 중 공간의 형태와 맞추어 소품의 재료를 자신이 직접

구하고, 구하기 위한 많은 어려움을 감수 하면서도 “재봉틀 다리를 실제로 골동품

을 사서 테이블을 짠 거예요.”, “제가 5톤 트럭을 올려 보내서∙∙∙∙∙∙.”라고

응답하는 등 인테리어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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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 기후와 건축물과 관련해, 제주의 강한 비바람을 고려해 작업을 했음에

도 불구하고 빗물에 관한 취약함이 여실히 보여 지고 있었다. “비가 기와틈새를

우레탄폼과 실리콘으로 다 막아났는데 그렇게 해도 분명히 틈이 있거든요.”라고

응답하는 등 기후적 부분에 불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그림 7) 건

축물 관련 만족도 평가 결로 (3.74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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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휴공간 재활용의 커뮤니티 측면

정주의식에 있어 마을과의 유대관계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지만, 도심에서 지

내던 사람들은 마을과의 커뮤니티를 어려워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저도 처음

에는 스트레스 되게 받았었어요.”라고 응답하는 등 귀촌 초기 (그림 8) 마을 관련

만족도 평가 마을 커뮤니티 (3.27점)으로 지역 커뮤니티와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

다.

지역의 이주민들의 모임이 형성 되였고, 이러한 커뮤니티에서 서로의 유휴공간

의 재활용 과정의 경험과 정착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단

가끔 모여서 저녁을 같이 먹는다든가 하면서 네트워크가 꽤 많아졌죠.”라고 응답

하는 등 지역의 오래된 커뮤니티보다는 이주민들의 증가로 새로운 커뮤니티가 지

역에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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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준비 안 된 제주도 이주의 문제와 커뮤니티에 부적응 등에 대한 우려와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 하였다. “포기하고 올라가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 사

실 그게 뭔가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라고 응답하는 등 이주 실패의 현실과 그

과정 속에서 정주의식의 부재와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유휴공간재활용 전 선행 되어야 할 부분으로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확실히 하고 먼저 배우면서 다가가야 후회 없는 유휴공간 재활용이 될 것이며,

“취미로 그냥 혼자 하다가 마지막에는 세프를 만나서 일부로 따로 배웠어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분명히 1~2년 안에 매물로 나오는 집들 있거든요.”라고 응

답하는 등 정주의식을 쌓아 갈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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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이상의 유휴공간의 재활용에 관한 심층 인터뷰 조사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 유휴공간은 전통적인 제주민가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으며, 재활용과정

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보전 활용되고 있었다. 까페로의 용도전환을 위해 기존의

벽과 마루가 제거 되고 화장실과 부엌이 설치되는 등 일부 변경이 발생되었으나

리모델링 과정 중 발생된 기존 바닥재 및 기둥 등인 고재들이 재활용되고 기존

공간의 장점들이 재구성되고 있었다. 또한 구형 재봉틀을 재활용해 탁자로 만들어

사용하는 등 기존 유휴공간이 지닌 장점들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었다.

인터뷰 조사를 통해 사용주체가 기존 유휴공간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리모델링을 통한 재활용 과정에서 능동적인 참여과 커뮤니티

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등 건축물과 지역에 대한 애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휴공

간의 건축적 측면에서 사용주체는 기존 유휴공간의 고재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커뮤니티 측면에서는 지역의 기존 커뮤니티와의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격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주민의 증가로 유휴공간의 재활용 경험을 고유

하는 새로운 커뮤니티가 지역 내에 형성되고 있으며, 신구 커뮤니티 균형이 지역

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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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금까지 제주의 농촌지역은 정주민의 감소와 주민공동체 의식 약화가 큰 사회

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정주민 감소로 인한 유휴공간의 발생은 지역의 무리

적 황폐화를 유발하는 주요원인이 되어 왔다.

한편, 최근 제주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귀농·귀촌인구가 급

증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이 제주에 정착해 향후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거주가 아

닌 정주의식의 고취가 절실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방치되어 왔던 유휴공간은 도민들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들의 정주를 위한 귀중

한 자산으로 재인식 되고 있으며,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태를 파악하고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공간과 개인적 애

착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조사를 통해 제주도 유휴공간의

재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용주체의 만족도에 주목하

여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할 수 있었다.

1) 설문 조사 결과 활용주체는 이주민의 비율이 높았으며, 도민의 경우 40, 50대

가 높게 나타났던 반면, 이주민은 20, 30대의 젊은 층이 많았다. 향후 유휴공간의

창의적 재활용에 있어 이주민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유형태

는 자가 비율이 높았으며, 저비용의 소규모 리모델링이 많아 활용주체의 직접 참

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2) 만족도 역시 직접 참여의 여지가 컸던 실내인테리어의 경우 가장 높은 만족

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마을에 관련해서는 유휴공간의 지리적

특성으로 경관의 만족도가 높게 평가 되었으나, 마을커뮤니티에 대해서는 낮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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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재활용참여의 사용주체와 재활용 경험이 있는 주체들 간

의 공유에 의해 커뮤니티가 향상되고 정주의식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재활용주체와 지역공동체 공유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었다.

3) 인터뷰 조사를 통해, 많은 사례에서 유휴공간의 재활용이 제주의 자연경관이

나 경제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사용 목적에 적합한 쾌적성과 편리성을 추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심층조사를 통해, 사용주체가 유휴공간 재활용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실제 고재를 활용한 가구, 화단 등 소극적 참여

라 하더라도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만족도를 높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

었다. 또한 이러한 재활용 경험의 공유가 정주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그러나 유휴공간 재활용의 의의나 그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는 기존

지역 공동체의 경우 커뮤니티 형성에 어려움을 격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사용 주체의 정주의식 향상이 반드시 지역 커뮤니티 향상으로 이어진다고는 단정

할 수 없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주의식 향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제주도 유휴공간을 재활용한 29사례를 들어 설문조사와 인터뷰조사

를 병행 실시하였고 2차 실측과 심층 인터뷰 조사를 통해 유휴공간 재활용은 사

용주체의 능동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경험을 매개로 한 새로운 커뮤니티 형

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주의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밝힐 수 있

었다. 또한 유휴공간 재활용의 의의나 그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는 기존 지

역 공동체의 경우 커뮤니티 형성에 어려움을 격을 수 있음 역시 밝힐 수 있었다.

본 결론은 향후 유휴공간 활용이나 활용주체의 안정적이고 성공적 정주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휴공간 재

활용으로 사용주체들 간의 경험의 공유와 지역공동체와의 커뮤니티 향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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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역 공동체의 유휴공간 재활용 참여 모색에 의한 정주의식 및 커뮤니티 향

상 유도 방안과, 둘째 지역공동체의 재활용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의

한 정주의식 및 커뮤니티 향상 유도의 필요성을 제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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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that Occurs

in the process of recycling the Unused Space

- Focus on Choi Madame`s Bread Cafe in the Jeju City -

Oh, Seong-hun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Associate Prof. Yi, Yong-kyu

Since many rural to urban migrations in 1970’s, unused space, such as

deserted houses, have increased because of leave for metropolitans. Now the

number of houses, which don’t use for 1 year, amounts to 26 thousands. For

Jeju Island, they have not only possibility for residence, but for infrastructure

with orchards, stables and warehouses for tangerines. Meanwhile, they,

neglected somewhere in Jeju, have been pointed out as social problems.

Also, Jeju have received more attentions continuously for sightseeing as well

as transfer because of success of Jeju Olle Trail recently. The number of

those moving in Jeju in terms of resident registration, in fact, has increased

since 2010. So, it is essential that inspiration focuses on for settlement

consciousness, not residence to contribute to their activating the local after

settling down Jeju. So, we have the goal to know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affectation for the local and influence on settlement consciousness

by exploring recycling for many unused spaces in Jeju.

To improve settlement consciousness, the target of this study becomes unused

spaces in Jeju with the case of recycling in double user participation.

For theoretical consideration, we have concentrated the effects of settlement

consciousness and recycling unused spaces and attempted positively to analy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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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unused spaces by recognizing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settlement consciousness and affectation. Also, we have studied large or small

satisfaction according to direct or indirect efforts of users because unused

spaces, which can be called deserted culture of the local, recreated.

In order to analyze the reality of recycling unused spaces, we first selected 12

areas, except Chuja-myeon and Udo-myeon, in the administration districts of

Jeju (two cities, seven towns and three townships called as myeon) as the

cases of application for unused spaces, choosing twenty nine cases, which

responded to our exploration, in final. We divided into ten groups of six people

to explore this for 1 month in Jun, 2013. Specifically, we did a survey

concerned about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recycling objects, the

satisfaction related to constructions and town, the consciousness about

recycling unused spaces, which made me know that unused spaces have been

utilized not only for residence but for economic independence. In the

satisfaction of construction and town, interior design, which users can

participated, gave high satisfaction to them while humidity, a climate

characteristic in Jeju, remarked low satisfaction. Especially, town relationship

has relatively low satisfaction in the satisfaction of town, which means that

there occurs no strong affectation. In the analysis of recycling unused spaces,

we understand that people recycles unused spaces as natural environment and

a means of economic activities, but not settle there with high settlement

consciousness or locality, which means that improvement of its physical

environment is needed.

In order to apprehend the influence of user participation in recycling unused

spaces on settlement consciousness, we singled out ‘Salon Bang of Madam

Choi’, who aggressively utilizes unused spaces and settles down Jeju in 30’s,

among above cases. One of the selection factors is that unused spaces,

deserted long, have been turned to cafes, which is the most comm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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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ation of use. She is one of those returning to the rural with low

settlement consciousness, and especially 30’s, the most frequent age groups.

Moreover, she actively participates in recycling, such as construction and

design, although she leases her house. First, we confirmed normal situation

and present condition of the unused spaces. Next, we divided interview

surveys into the recycling procedure of unused spaces, the construction aspect

of recycling and the community of recycling. The user understood the meaning

and value of former unused spaces and emphasized aggressive participation

and community relationship, which is interpreted as the affectation of

constructions and areas. For construction aspects of unused spaces, the user

creatively applied her talent of former unused spaces, and had high

satisfaction. For community aspects, she had difficulty in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with old local community. However, she tried to create new

community to share recycling experience of unused spaces, resulting from

increase of immigrants, and thus increased the satisfaction about the balance

between old and new communities and her areas.

Through above results, recycling unused spaces makes users participate

aggressively. and contributes to building new communities based on their

experiences, which, we know, helps to improve settlement consciousness.

Keywords: Unused Space, Settlement Consciousness, Recycling,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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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설문지

유휴 공간 활용에 관한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귀하신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제주에 분포되어 있는 유휴(有休)공간의 활용현황 파악에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해 주신 답변들은 통계처리되어 강의자료 및 학술연구자료 로만 사용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본 설문에 참여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3년 6월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간연구실

연락처 : 064-754-3730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성    ② 남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제주도 거주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년            개월  )

4. 이곳을 사용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년            개월  )

5. 이곳의 현재 사용 용도는 무엇입니까?   (                                         )

 

6. 이곳의 이전 사용 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

7. 이곳의 소유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가 소유    ② 임대      ③ 기타    (                        )

9. 이곳 리모델링의 설계는 누가 하셨나요?

   ① 응답자가 직접   ② 업체이용   ③ 둘다   ④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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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곳 리모델링의 시공은 누가 하셨나요?

   ① 응답자가 직접   ② 업체이용   ③ 둘다   ④기타 (                      )

11.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걸린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년            개월  )

12.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소요된 총비용은 대략 얼마나 되십니까? 

    (                           만원 )

 11. 항목을 보시고 근접한 부분에 체크( V ) 해주시길 바랍니다.

< 마을 관련 >

항      목
       매우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불만족

마을의 전체적 

평가 

교통

경관

마을 커뮤니티

방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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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관련 >

항      목
       매우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불만족

건물의 전체적 

평가

실내 인테리어

외관 디자인

구조적 안전

평면 형태

규모(공간의 

크기)

화장실

주방(물 

사용공간)

냉방

난방

습도

결로

소음

통풍

채광

조망



- 64 -

유휴 공간 활용에 관한 인터뷰 조사지 A

0. 조사는 창고 또는 민가의 리모델링 사례와 현재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조사자는 본인 소속과 조사 목적을 명확히 밝힌다. 

2. 응답자가 설문지 조사에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듯이 승인을 얻은 후 조사를 실시한다. 

3. 응답자의 설문지 조사가 끝나면 다음의 인터뷰 조사지를 통해 조사자가 질문을 실시한다.

4. 응답을 유도하는 질문이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사항의 질문은 삼가한다.

5. 마지막으로 조사자는 사진촬영과 평면도를 그리고 본인의 건축적 경험을 기술한다. 

6. 응답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한다.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간연구실 : 064-754-3730

 조사 일시   2014.      .       .  조사자                    ,

 주소 

1. 이곳을 리모델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리모델링 하는 데 제일 많이 고려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3. 앞으로 더 고쳐나갔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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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공간 활용에 관한 인터뷰 조사지 B

A. 실측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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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 29사례의 실측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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