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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people's attitude toward residential environment has been changed from a simple shelter to a place affecting their 

mental function, and the change has increased demand for high qual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Nevertheless, a number of 

unsatisfactory elements that do not meet the demand of residents for residential environment have continuously caused them to 

be exposed to str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mportance of residential environment by examining stress 

factors from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finding out the effect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tress on human 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 and its application pattern.  This study was carried out using not only self-report questionnaires with the 

Likert 5-point scale to find out the origin of residential environment stress factors, but the 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 

measuring device developed by Wong & Low (2000) to analyse correlations betwee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tress and 

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 The questionnaire survey in this study was carried our among students of D College, and data 

were analysed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SPSS, version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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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

인들의 주거환경에 한 요구는 차 다양해지고 

있다. 자본주의  입장에서 물리  환경의 기술 인 향상

을 우선시 했으나, 이제는 차 주거환경에 한 정신

인 시각으로 확장되어, 단순한 피난처가 아닌 거주자의 

심리상태에 향을  수 있는 장소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이는 거주자의 가치 , 행동, 태도의 형성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의 본질  요성과도 일치한

다. 그러나 여 히 일상을 하는 주거환경 요소들 

에는 거주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불만족의 요소

들 즉, 주거의 규모화, 고층화, 과 , 혼란, 소음, 사생활 

침해가 되는 환경, 자유로운 활동의 제한 등이 꾸 히 스

트 스를 유발하고 있다. 한 이러한 주거환경 스트 스

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단순히 주거환경 스트 스원의 

규명에만 집 되어 있었고, 그 상 한 고층아 트에 

치우쳐 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주거환경 스트 스원을 규명하고, 여러 가지 

주거특성에 따른 주거환경 스트 스의 차이, 주거 처행

동 유형 등을 악하며 나아가 주거환경 스트 스가 인

간의 감성지능에 미치는 향  응 패턴을 규명함으

로써 주거환경의 요성을 고찰함을 목 으로 한다.

2. 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는 주거욕구단계를 바탕으로 하여 생존의 욕구,

안 의 욕구, 안락과 편리의 욕구, 사회 계 유지의 욕구, 

자아실 과 미 욕구에 한 주거환경 스트 스 요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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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감성지능은 자기 감성의 이해, 타인 감성의 이

해, 감성조   감성활용 등 4가지 구성요소를 기 으로 

분석하여 주거환경 스트 스가 감성지능에 미치는 향에 

해 고찰하 다. 

그리고 주거 처행동은 무행동, 주거 응, 주거조 , 만

족 등 4가지 유형들을 기 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를 해 D 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likert 5  

척도를 사용하여 주거환경 스트 스와 주거 처행동 

악  감성지능의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하 으며, 이  

유효한 174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통계  자료 분석은 

SPSS 14.0 로그램을 이용하 다. 

Ⅱ. 이론  배경

1. 주거환경 스트 스

주거환경이 거주자에게 작용하는 압력이나 부정  

향력을 주거환경 스트 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게 주

거환경에서 스트 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주거

요구의 단계와의 계로 악할 수 있다. 주거요구의 단

계는 Maslow의 욕구 계설을 기 로 Cooper(1975)가 제

안한 것으로 주거욕구 계가 주거생활에 용될 수 있음

이 여러 연구(Soen,1979;Meeks,1980)에서 증명되었다.1)

주거환경 스트 스의 발생과정은 그림1과 같고, 여기에

서 감성은, 주거환경에 한 지각을 시작으로 자극의 

정 범  수 에서 주거환경스트 스를 가늠하고 그에 따

라 한 처행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감각정보, 기억

정보, 신체정보룰 통합하는 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

1) 곽인숙(1992), 주거환경 스트 스가 주거 리 행동에 미치는 향, 

이화여자 학교 박사학 논문,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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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개념 

자기 감성의 
이해

자신의 감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 하는 능력

타인 감성의 
이해

자기 주 의 다른 사람들의 감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

감성 활용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성정보를 개인의 성과와 

건설 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감성 조
개인의 감성을 주어진 상황에 따라

 합한 행동으로 나타내는 능력

표1. 감성지능의 개념  구성요소(Wong&Law;2002)

그림1. 주거환경스트 스의 발생  처과정과 감성의 역할

*「차재호,이진환,홍기원,정 숙(2001), 환경심리학, 학지사, p.138」와「이구형,

김 (1997), 감성요소를 포함하는 인지  의사결정 모형, 한국감성과학회 학

술 회 논문집, p.198」를 재구성한 것임.

구 분 N % 구 분 N %

사

회

․

인

구

학

특

성

성별

남 85 48.9

 

거

주

특

성

거주

층수

1～2층 69 39.7

3～7층 66 37.9

여 89 51.1
8～12층 23 13.2

13층 이상 16 9.3

종교

기독교 26 14.9

소유

형태

자가 147 84.5

불교 52 29.9 세 19 10.9

천주교 15 8.6 월세 5 2.9

기타 3 1.7기타 81 46.6

가족

형태

독신 5 2.9

주택

규모

20평이하 15 8.7

21～30평 57 32.7부모+자녀 149 85.6

31～40평 86 49.4조부모+
부모+자녀 15 8.6

41～50평 11 6.2

기타 5 2.9 51평 이상 5 2.9

가족

수

1～2명 9 5.2 방

의 

수

2개 15 8.6

3～4명 129 74.1
3개 114 65.5

5～6명 34 19.5
4개 이상 45 25.9

7명 이상 2 1.2

거주

기간

5년  이하 76 43.7

거

주

특

성

거주

지역

도시 103 59.2
6～10년 44 25.2

소도시 37 21.3 11～15년 39 22.4

16～20년 6 3.4
농어 34 19.5 21년 이상 9 5.2

거주

형태

층아 트
(7층이하) 31 17.8

건축

년수

5년 이하 41 23.6

6～10년 52 29.7층아 트
(8~12층)

16 9.2

11～15년 49 28.2고층아 트
(13층이상) 57 32.7

16～20년 21 12.1
단독주택 46 26.4

21년 이상 11 6.3다세 주택 24 13.7

           표2.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N=174) 

을 알 수 있다.   

2. 감성지능2)

인류가 지속 으로 심을 두었던 주제는 인간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기술문제의 해결에 치우쳐 왔다. 이로 인

해 비인간화,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다면 감

성지능 연구를 통해 인간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

하는가 즉, 인간문제 해결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감성지능은 Wong & Law(2002)에 의해 만들어

진 16개 항목을 이용해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이 척도는 Salovey & Mayer(1990,1997)에 의해 발 된 

모델을 기본으로 하며, 이는 표1과 같다. 이 측정도구는 

성격 유형 검사와는 다른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 

3. 주거 처방식3)

‘ 처’란 환경  요구와 개인 내  요구,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갈등이 개인의 조 능력을 과하거나 이에 부담

이 될 때 이를 해결하거나 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환경 스트 스에 한 처 행동은 거주자가 지각

하는 스트 스의 수 과 가족의 처 능력에 따라서 각

기 다른 양상을 나타내지만, 체로 처 능력이 미약한 

사람은 된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스트

스는 일상생활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Speare(1974)의 주거조 이론에서는 주거환경에 한 

스트 스가 클수록 주거조 행 가 극 으로 발생한다

2) 양애경(2007), 감성지능, 학습동기, 학습자 스트 스  자기주도학습

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 홍익 학교 박사학 논문, p.15

3) 노세희(2007), 아 트 거주자 주거환경 스트 스와 처방식, 남

학교 석사학 논문, p.15-18

고 설명한다. Morris&Winter(1978)에 의하면 가족 구성

원은 규범의 에서 재 살고 있는 주택을 평가하며, 

이상 인 주거 규범과 실 사이에 주거결손을 인지하면 

스트 스가 발생하고 이러한 주거환경 스트 스에 한 

처 방식으로 주거조정이나 주거 응의 두 가지 태도를 

취하게 된다. 

Ⅲ. 조사결과  논의

1. 조사 상자들의 일반  특성

조사 상자들의 사회․인구학  특성  거주특성은 

표2와 같다. 

2. 주거환경 스트 스의 일반  경향

주거환경 스트 스를 악하기 한 조사도구의 신뢰

도 측정을 해 일 성법을 이용하여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를 검정해본 결과 .827로 나타나 일반

인 기 인 .60 이상으로 명되었다. 

주거환경 스트 스의 일반  경향은 표3과 같고, 생존

의 욕구, 안 의 욕구, 안락과 편리의 욕구, 사회 인 상

호 계 유지 욕구, 자아실 과 미 욕구의 순으로 주거환

경 스트 스가 차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주거환경 스트 스와 거주 특성과의 상 성

주거환경 스트 스와 거주 특성과의 상 성은 표4와 

같고, 거주특성 에서 거주층수(-.156*), 소유형태(.179*), 

주택규모(-.127**), 건축년수(.164*)와 유의한 상 성이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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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 

상호
계 

유지
욕구에 

한 
스트

스

표3. 주거욕구단계별 스트 스의 일반  경향 (N=174)

감 성 지 능  요 소 M S D

자기감성이해 3.52 .802

타인감성이해 3.34 .722

감성활용 3.27 .740

감성조 3.21 1.600

체 3 . 3 1 . 5 6 6

               표6. 감성지능의 측정            (N=174)

주거 욕 구 단 계 거 주특 성 상 계 수

생존의 욕구

소유형태 .276**

주택규모 -.339**

건축년수 .204**

안 의 욕구

거주지역 -.157*

소유형태 .179**

주택규모 -.289**

안락과 편리의 욕구
소유형태 .193*

주택규모 -.363**

사회 인 상호 계 유지 욕구 주택규모 -.271**

자아실 과 미 욕구

소유형태 .156*

주택규모 -.353**

방의 수 -.174*

표5. 주거욕구단계별 스트 스와 거주특성과의 상 성 

감 성 지 능 의  요 소 주거 환 경 스 트 스  상 계 수  

타인감성이해
안락과 편리의 

욕구에 한 스트 스
-.167*

감성 활용

사회 인 상호 계 유지
욕구에 한 스트 스

-.206**

자아실 과 미
욕구에 한 스트 스 

-.179*

표7. 주거욕구단계별 스트 스와 감성지능 요소별 상 성

거 주특 성 상 계 수

거주층수 -.156*

소유형태 .179*

주택규모 -.217**

건축년수 .164*

표4. 주거환경스트 스와 거주특성과의 상 성

*범례 - 1:  문제되지 않는다, 2: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3:그  그 다, 4:약간 문제가 된다, 5:매우 문제가 된다.

*p〈.05,   **p〈.01

주거환경 스트 스를 주거 욕구 단계별로 나 어 거주

특성과의 상 성을 분석해본 결과는 표5와 같다. 주거 욕

구 단계 공통 으로 주택규모와 유의한 상 성을 보 고, 

생존의 욕구는 소유형태와 건축년수, 안 의 욕구는 거주

지역과 소유형태, 안락과 편리의 욕구는 소유형태, 자아

실 과 미 욕구는 소유형태와 방의 수에 통계 으로 유

의한 상 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05,   **p〈.01

4. 주거환경 스트 스와 감성지능

1) 감성지능의 측정

조사 상자들의 감성지능을 측정한 결과는 표6과 같다. 

감성지능의 4가지 요소  자기감성의 이해에 한 평균

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체 인 평균은 3.31로 

체로 보통의 감성지능 수 으로 측정되었다.

*범례 - 1:  그 지 않다, 2:조  그 지 않다, 3:그  그 다, 

        4:조  그 다, 5:매우 그 다.

2) 주거환경 스트 스와 감성지능과의 상 성

주거환경 스트 스와 감성지능과의 상 성은 표7과 같

다. 감성지능은 4가지 요소  타인감성의 이해능력이 안

락과 편리의 욕구에 한 스트 스(-.167*)와 유의한 상

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감성 활용 능력은 사회

인 상호 계유지 욕구에 한 스트 스(-.206**), 자아실

과 미  욕구에 한 스트 스(-.179*)와 유의한 상 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 스트 스원이 구체 으로 감성지능

과 어떠한 상 성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8과 같다. 

*p〈.05,   **p〈.01

5. 주거 처행동 

1) 주거 처행동의 일반  경향

주거 처행동의 일반  경향은 그림2와 같이, 주거조

행동(34.5%), 재 주거환경에 한 만족(30.5%), 응불

능상태(20.7%), 주거 응행동(14.4%)의 순으로 높게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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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지능요소

주거환경스트 스 

자기
감성이해

타인
감성이해

감성
활용

감성
조

환기통풍 - . 1 6 3 * -.095 -.112 -.060

주택 유지비 -.002 -.101 -.052 . 1 6 0 *

낙하물 험 -.092 -.050 -.056 . 1 6 8 *

방의 수 -.042 - . 1 6 8 * -.082 -.035

욕실 수 -.106 - . 1 5 0 * -.076 -.008

방의 크기 -.100 -.069 - . 1 8 0 * -.032

수납공간 -.035 -.103 - . 1 5 6 * -.048

공공시설 - . 2 1 9 * * - . 1 7 6 * -.084 -.134

문화시설 -.073 - . 1 7 4 * -.010 -.062

이웃과의 격리, 고립감 - . 1 5 4 * -.122 - . 2 2 6 * * -.042

이웃의 사회, 경제, 
문화  수 에 한 

유사성, 친근감의 부족
-.130 -.055 - . 2 3 7 * * -.059

개인 공간 .031 .045 - . 1 6 0 * .010

주택의 외 -.129 -.038 - . 1 8 3 * -.084

이웃주택의 외 -.086 -.008 - . 1 6 9 * -.070

주거소유권 -.074 -.027 - . 2 0 4 * * -.036

표8. 주거환경스트 스와 감성지능요소별 상 성 

구분 주거 처행동과의 상 계수 

거주

특성

주택규모 .278**

방의 수 .160*

주거환경 스트 스 -.494**

표9. 주거 처행동과 거주 특성  주거환경 스트 스와의 상 성 

그림 2. 주거 처행동의 일반  경향

2) 주거 처행동과 거주특성, 주거환경 스트 스와의   

 상 성

주거 처행동은 표9와 같이, 거주특성  주택규모

(.278**)와 방의 수(.160*)와 유의한 상 성이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고, 주거환경 스트 스(-.494**)와도 통계 으

로 유의한 상 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05,   **p〈.01

*p〈.05,   **p〈.01

Ⅳ.결론

본 연구는 주거환경 스트 스와 감성지능, 그리고 주거

처행동과의 상 성에 해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다

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주거환경 스트 스는 주거욕구 단계를 기 으로 

생존의 욕구, 안 의 욕구, 안락과 편리의 욕구, 사회 인 

상호 계 유지 욕구, 자아실 과 미  욕구의 순으로 주

거환경스트 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물리  

주거환경에 한 조건은 어느 정도 거주자들을 만족시켜 

주고 있으나, 차 높은 단계의 주거욕구 즉, 에 보이지

는 않지만 정신 인 충족을 느낄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재 그 지 않은 상황에 해 스

트 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주거환경 스트 스는 거주층수, 소유형태, 주택규

모, 건축년수의 거주특성과 통계 으로 유의한 상 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층수는 고층 거주자일수록 

주거환경 스트 스를 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 상자들의 연령이 20 인 에 주목해보았을 때 고

층에 한 심리  압박감 는 높이로 인한 생활의 불편

함은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유형태와 건축년수는 주거환경 스트 스와 정  상

성을, 주택규모는 주거환경 스트 스와 부  상 성을 가

진 것으로 분석되어 경제 인 여유가 없을수록 스트 스

를 많이 받고, 집이 오래될수록 물리  환경의 노후로 인

해 스트 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주거환경 스트 스는 감성지능과 통계 으로 유

의한 상 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타인의 감

성 이해는 안락과 편리의 욕구에 한 스트 스, 감성 활

용은 사회 인 상호 계 유지 욕구  자아실 과 미

욕구에 한 스트 스에 유의한 상 성을 나타내었다. 이

는 주거환경에서 일상생활을 하기 한 편리함에 불

편함을 느끼고, 주택을 통해 자아실 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고립감과 질투심 등을 느끼며 타인과의 계 

형성에 불화를 래하게 되고, 사회에서의 역할 행동을 

제 로 해내는데 악 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넷째, 주거 처행동의 유형은 주거조 , 재 주거환경

에 한 만족, 응불능 상태, 주거 응의 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 주거환경 스트 스에 한 소극 인 주거 응의 

태도보다 재의 주거환경을 직  개선하거나 이사를 하

고 는 사회 인 제도나 법규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계기 에 진정하겠다는 극 인 주거조 의 처행동이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겨볼만 하다. 

마지막으로 주거 처행동은 거주 특성  주택규모와 

방의 수와 통계 으로 유의한 상 성이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는데, 주택규모가 크고 방의 수가 많을수록 주거

처행동이 더욱 극 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 인 여유가 

주거환경 스트 스에 한 처능력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상의 분석내용을 통하여 주거환경 스트 스가 주거

욕구단계의 하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 차 

상 단계에서 스트 스가 유발되고, 한 주거환경 스트

스는 감성지능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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