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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pidly aging society extends the span of aged life of the elderly people longer than before and this trend raises

the issue of holistic health of the aged including their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health making it

necessary to study for environmental development to support this trend.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residential planning to support the deterioration phenomenon of social networks due to aging. Social

networks here are treated as basic conditions for social health. This study researched the diverse types of elderly

housings in preparation for the aged society and their spatial characteristics, social affordance characteristics and

their potentials for social interactions from the viewpoint of their social relations. literature studies with contents

analysis method was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rranged primari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relations by types of housings. Socially integrated types of housings can be found as inclusive housing

type as they have both social characteristics that can be found in houses in general and the elderly housings,

they should be considered as desirable types in Korea where collective houses are most popular. Form the

existing housing plans housing plan direction should move toward socially integrated housing plans that can

protect the elderly people collectively and the direction of housing plans here means the direction from more

macro-perspective viewpoint.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adding interpretation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relations respective housings and promoting housings for the elderly people more desir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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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고령화 사회는 세계 인 상으로서 특히,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의료수 의 개선으로 고령화가

격히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2010)에 따르면 2020년을

기 으로 베이비부머의 시작인 1955년생이 65세에 진입

하면서 매년 70-80만명의 비 노인들이 증가할 것이며

2026년에는 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에 들어갈

것으로 측되어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

한 문제로 떠올랐다.
1)
이는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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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에 의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고령화 상은 다양한 사회 변화를 래하고 사회 부

담을 가증시킴으로서 이에 한 응 략으로서 건강이

라는 이슈가 더욱 요하게 되었다.1)

특히 주거 환경은 생활의 질을 책임지는 매우 주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이와 한 련을 갖는 주거계획은

이러한 총체 인 개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

까지의 주거계획은 신체·심리 인 특성을 다루는 경향

이 있고, 사회 계를 조명하여 고려된 것은 거의 드

문 실정이다. 인 계, 경제, 문화 등을 포함한 ‘사회

계’는 그 특징 상 직장으로부터의 은퇴를 기 으로

격히 축되는 경향을 보여 으로서 노년기의 삶의 질을

1) 총 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인 사

회를 고령화 사회라 하며, 14%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 20%이상

을 고령 사회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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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그들의 삶의 터 을 계획할 때 매우 요한 요

소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노년기에는 가족·친구 등과 소식을 주고받으며 세상과

소통의 폭을 넓 가는 경향이 강하며, 이를 통해 자발

인 사회참여활동을 확 하여 삶의 질 제고와 사회 가

치창출을 극 화 할 수도 있다.2) 노화가 진 됨에 따라

노후 생활방식이 차 변화하고, 노인을 배려한 주택이

다양하게 발 될 수 밖에 없다는 을 고려한다면, 사회

계망 변화 측면에서 주택유형 사례들에 한 다각

인 분석이 시 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2. 연구목 의의

본 연구는 노화로 인한 사회 계망의 쇠퇴 상을

지원하는 주거계획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데서

출발하 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사회 건강을 배려한

주거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하도록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아래 본 연구의 주목 은 노인주택의

유형과 사회 계망과의 계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다. 이 때 사회 계망이란 상호간의 인 계를 의미

하는 것으로 구체 으로는 가족, 친구, 이웃 등의 계를

의미한다. 한 베이비붐 세 가 사회 이슈가 되는 시

에서 특별히 이들 세 를 기 으로 은퇴 후 사회

계의 쇠퇴 상을 조명하여 주거계획을 제안하는 시작

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는 이후 사

회 건강을 증진시키기 한 노인주택의 발 을 도모하

는데 기여할 것이고 도시공간을 총체 공간과 연계하는

사고를 진시킬 수도 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2. 문헌고찰

2.1. 노화로 인한 사회 계변화

(1) 노화에 한 이해

인간은 구나 늙어가며 나이가 듦에 따라 신체의 각

부분도 노화 상을 일으켜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차

으로 몸의 각 기능이 퇴화하고 성격도 변화한다. 노화

란 사 의미로 나이가 들어 생물의 성질이나 기능이

쇠퇴하여 늙어간다는 뜻으로 즉, 일반 으로 생각하는

외형 으로 생리 인 측면에서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

이고 심리 인 변화 측면까지를 포함하는 복합 인 상

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 유기체 체에게 보편

이며 진 으로 일어나는 신체 , 심리 , 사회 변화

의 과정으로 정 , 부정 인 변화 모두를 의미한다.3)

와 같이 노화는 생물학 변화만을 래하는데 국한

2)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고령층의 정보문화 활성화 방안, 서울: 정보화

진흥원, 2009

3) 노인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7

되지 않고, 노년기의 심리 기능 사회 기능에 있

어서도 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 으로 노년기

는 퇴직 후 경제활동의 감소로 사회 역할이 어들고,

가족 내에서는 자녀의 독립 등으로 사회 의무가 어

들어 여가를 얻는다는 생각보다 역할을 잃는다는 상실감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노후생활에 해 부정 인 생

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노인에 해 발달학 측면에

서 지속 으로 성숙해가면서 자아를 실 하고 궁극 으

로 인생을 통합하고 완성해 간다는 노화의 정 측면

보다 생물학 에서의 부정 이미지가 더 크게 부

각되어 있는 실정이다.4) 다행히도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건강하고 경제 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지 수 이 높고

사회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화의 정 측면, 즉 사회 건강 측면에서의

성공 노화에 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 듯 사회

계의 양과 질에 달려있는 사회 건강은 오늘날 네트

워크의 시 에 더 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2) 노화에 인한 사회 계변화

사회 노화는 다차원 이고 역동 이며 신체 , 심리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 경제 변화를 포함하는 넓

은 의미에서 논해진다. 이러한 노화의 사회 측면을 이

해하기 해서는 노년기로의 환과 함께 이루어지는 개

인 수 에서의 사회 상황 변화 뿐 아니라 사회가 노화

과정이나 노인에게 미치는 향 등 노인인구로 인해 야

기되는 사회 변화의 측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

나 사회 노화는 매우 범 한 역을 가지고 있으므

로 주로 노년기로의 환과 함께 나타나는 노인 개인수

의 사회 상황 변화로 사회 노화의 역을 제한하

는 것이 일반 이다. 이 때 사회 노화란 사회생활주기

를 통하여 일어나는 규범, 기 , 사회 지 역할의

변화이다.5)

오늘날과 같은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핵가족화 되어

가는 의 정보 산업사회 속에서 한 가정의 가장 혹은

연장자로서 군림하던 노인들의 치가 흔들리고 권 와

향력을 상실하게 되어 자아존 감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자아존 감 확립의 문제는 질 높은 노년기를 맞는데

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하 다. Rosow(1974)는

일반 으로 노인은 그 존재 가치가 하됨에 따라 은

이로부터 무시당하고 가족이나 친척들의 무 심, 심지어

는 노인들 간에 있어서도 수롭지 않은 존재로 여겨지

고 다른 단체와의 타 과 수용이 개인보다 어렵다. 한

노인의 사회 특성은 경제 측면 뿐 아니라 직장에서

4) 김숙남․최순옥․신경일․이정희, 노화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2008

5) 송진 , 노인복지론, 나눔의 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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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게 되면서 요한 인 계가 많이 어들고, 문화

차이나 사회 인 유동성 때문에 사회 이 감소

하여 노인들은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 한

편 여성의 경우 자식의 독립으로 인해 자기 정체성 상실

을 느끼는 빈둥지 증후군을 겪게 되는 경향도 보인다.6)

이처럼 사회 측면에서 노인들이 겪게 되는 사회변화

와 직 으로 련이 있는 것은 노인들의 퇴직이다. 퇴

직은 노화가 주된 원인으로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그만

두는 것을 의미한다. 퇴직은 주변사람들의 의견이나 스

스로의 단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와 정해

진 제도나 규칙에 따라 일정한 시기에 의무 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심리 인 문제와 장애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생기게 되며 소득의 하로 인한 심

각한 스트 스와 사회 지 의 하에 따른 자존심의

상처가 발생하게 되고 퇴직으로 인한 사회 고립을

래하게 된다. 퇴직 후 2-3년 동안에 질병이나 사망의 확

률이 높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사회에서는 퇴

직자들은 10-30년간을 역할 상실이라는 심리 좌 감을

느끼며 노후생활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 나아가 가

족 안에서 가장이나 어른으로서의 권리나 책임성 지

와 역할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좌 감이 더욱 더 심화

된다. 결국 퇴직을 계기로 하여 노년기 사회 기능 쇠

퇴는 사회 역할, 사회 , 정보학습의 기회 상실이

노인들에게 고립감을 느끼게 하여 신체 정신건강에

커다란 악 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가족, 친구, 이웃

는 이 의 동료와의 사회 을 통하여 사회

계망을 유지, 강화해 나가려는 인간 계가 요하다. 한

편, 개인의 생애주기 에서 보면 은퇴라고 하는 환경

의 변화에 못지않게 개인의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이나

배우자를 상실했을 때 상당한 사회 생활에 심리 충

격과 더불어 사회 인 계가 축되어간다. 이를 종합

하면 은퇴 건강악화, 배우자의 상실이라는 문제는 사

회 건강의 쇠퇴를 단계 으로 크게 축시키는 사건으

로서 사회 건강의 회복을 해서는 이러한 환 들을

요한 사건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2.2. 노인과 일상 거주 공간

(1) 노인의 삶터인 일상 인 공간 환경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반 으로 100세 시 를 인지하는

시 로 움직이고 있고 의료수 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증가되어 퇴직 후 생존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나이가 들

어가면서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 것인가는 사회 으로

요한 문제이며, 고령화 사회에서는 더욱 심각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연숙(2006)7)은 고령화 사회에 비하여 노

6) 송진 , 노인복지론, 나눔의 집, 2011

7) 이연숙, 복지사회를 한 이 시 의 그린인 라 구축방안, 사회통

합 친환경 정책심포지움: 국회도서 강당, 2010

인의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하는 도시환경을 계획하는 것

은 매우 요하고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하 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타 선진국과 달리 고령친화 환

경 개발과 운 에 한 경험이 축 되지 않고 있고, 최

근 수요에 따라 생긴 노인주거 시설은 선진국들의 과거

의 경험에 기반하여 계획되어 왔고 부분 실패를 경

험하고 있어, 도시 반의 체계가 도시에서부터 커뮤니티,

건축, 주택, 인테리어에 이르기까지 모두 고령화 사회에

서 변화되어야 할 상이라고 피력되고 있다.

<그림 1> 도시공간환경의 주요체계와 노인 삶의

의존비 체계도 이상 방향

노인에게 있어 삶터로서의 일반 인 공간 환경은 공간

구성학 에서부터 환경계획을 거쳐, 제반 요소계획에 이

르기까지 모든 개개 공간이 어떻게 창조되느냐에 따라

우리 인간의 신체·심리 건강 사회 건강에 지

않은 향을 미친다. 노인주택이란 이러한 요소들을 섬

세하게 배려한 주택으로써 다른 주택과는 달리 건강 자

립기, 장애기, 와상기로 나 어 봤을 때, 안정성 보안

성 등이 강화된 주택이자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응할 수

있는 가변성을 지녀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주택에는 노화에 따라 필요한 여러 어서비스들

이 제공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들이 갖게 되는 사회

계망의 특성이 변함으로써 인 구성이 달라져 사회

계망의 변화를 수용하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래

의 그림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 노인주택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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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사회 계를

도모하기 해 자택 내 어의 어려움이 두되고는 있

으나, 많은 노인들은 자신이 살던 지역 내에서 계속 거

주하는 「Aging in place」를 선호하여 노인이 되어서도

기존에 자기가 살던 집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성향을 보

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속에서 노인이 거주하면서

기존에 알던 사람, 환경 등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건 사

회 계를 지속시키려 하는 의미가 담겨있으며 이러한

에서 인구학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주택이 계획

되어 한국뿐만 아니라 문화와 국가를 막론하고 세계

으로 90%이상의 인구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이상 인

노인복지 방향은 재택거주이다.

이처럼 노인의 사회 건강을 증진시키기 한 여러

수단 로그램도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지만 공간이

라고 하는 것은 삶의 터 으로서 공간 체계를 제공하

는 것이 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주택에서만이 아닌 노

인의 활동 가능한 범 내에서의 공간환경 변화까지도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나아가 공간을 계획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회 계의 변화과정을 종합

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노인주택을 선호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

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안에는 어떻게 사회 자극을

받고 사회 계를 유지하고 싶은 열망이 들어있는 것

인가를 알 수 있지만 이러한 주거선호를 사회 인 건강

차원에서 조명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미 선진국에서

는 고령친화환경을 노화단계에 따라 만들어 왔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노인의 주거환경에 한 연구들은 일반

노인주택 노인주택선호에 한 연구에 이 맞춰있

다. 이러한 노인의 주거선호를 악한 연구 재택노인

의 거주를 염두 해두고 다루고 있는 연구 상과 련 변

인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노인주택의 유형

노인주택은 노인이 거주하는 모든 주거환경을 총칭할

수 있다. 이를 유형화하기 해서는 우선 계획정도에 따

라 분류가 가능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으로 설계되어

건축되었지만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비계획주거와 노인

을 해 설계되어 지어진 계획주거로 나 어 질 수 있

다. 여기서 계획이란 노인에게 거주성을 높일 수 있는

일련의 조치로 물리 , 사회 계획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것은 다시 집합정도에 따라 Independent Living, Shared

Housing, Congregate Housing으로 구분하 으며, 이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Independent Living은 신체 독

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형 건물에 노인이 독립

으로 사는 주거유형을 의미하며, Shared Housing은 앞서

표에서 볼 수 있는 공동사용주택에 한정된 개념이 아닌,

다가구 다세 주택의 형태를 포함하고, Congregate

Housing은 보다 집합 인 개념이 강하게 나타나는 주택형

구분 연구 상 련 변인

곽인숙

(1998)

55세 이상

부부가구

독: 인구학 특성, 주택 련요인, 제정 련요인, 건강상태,

취업여부

종: 주택 치, 유형 ,규모

홍형옥

(1999)

서울시,

60세이상

여성노인

독: 일반특성(연령,학력,거주지,건강상태 등)

종: 시설 근성, 노인주거입주의사, 주택규모, 치, 유형,

공간형태

이연숙

(1999)

55세이상

년층

독: 사회경제 특성, 주거특성

종: 노년의 4가지 상황별 지리 치, 주택유형, 소유형태,

주택규모, 동거자

김유정

외

(2003)

서울시,

40-65세

장년층

독: 거주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 가족형태, 주택소

유형태, 주택유형

종: 지리 치, 주거유형, 소유방식, 동거인, 주택평수, 노

후생활비 부담,

조성희

(2003)

부산시,

40-50

년층

독: 일반 특성(성별, 연령, 학력, 직업소득, 주택유형, 소

유상태, 주택규모)

종: 노후상황별 주택특성, 근린시설, 지원서비스

이 민

외

(2005)

서울시,

40-50세

년층

독: 사회경제 변인, 사회활동변인

종: 자녀, 친척거주근 성, 노인단지구성, 근린생활시설, 교

통 주변 환경

박신

(2006)

도시,농 ,

특정시설

이용자

독: 거주지역, 연령, 생활수 , 학력, 주택 유형태

종: 거주공간, 거주형태, 계획주거입주의사, 동거자

김미희

(2006)

주지역,

학생자녀

학부모

독: 가구특성, 주택특성

종: 노후주거계획, 제가복지서비스요구, 노년기 상황에 따

른 거주유형, 동거유형 등

류혜지

(2006)

국,

50-59세

비노인

독: 사회인구학 특성(성별, 연령, 종료, 학력, 직업, 컴퓨터

사용수 , 소득)

종: 주거이동여부, 주거이동이유, 실내공간 요도, 주거기

능 요도, 단지구성

박혜연

(2011)

50

이상의

아 트

거주자

독: 성별, 연령, 재 경제활동 여부, 교욱정도, 건강상태,

총 아 트 거주기간

종: 주거유형, 주택규모

* 표안의 독은 독립변인을, 종은 종속변인을 의미함

<표 1> 노후 주거선호 련 선행연구의 연구 상과 련변인

분류 비계획주거 계획주거

Independent

Living
일반단독주택

노인단독주택

3세 동거형 단독주택

Shared Housing 다가구/다세 주택

공동사용주택

악세사리

ECHO

하숙집

Congregate

Housing

코하우징

집합주택

아 트

노인보호 서비스주택

노인집합주택

간호홈

은퇴주거단지

CCRC

출처: 김민수 외(2006)

<표 2> 노인주택 유형분류

태로 가정한다. 이러한 분류기 에 따라 노인주택을 정리

한 것이 <표 2>며, 각 노인주택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노인주택들도 독립 으로 거주하고 많은 노인

들이 이웃과 함께 집합 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사회

계망을 형성하는 조건을 달리 가지고 있는 주거의 유형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듯 노인주택의 유형을 논하

지만 사회 계망 차원에서 조명만 하지 않았을 뿐,

이러한 사회 건강에 한 기반으로써 상당히 함축 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재까지 나와 있는 유형을 분리한 것 외에 여러 가지

노화에 따른 지원성을 다각 으로 배려하여 창의 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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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유형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 를 들어「Aging

in place」를 도모하기 해 독일의「apartment at Haus

Hildegard」의 주거단지는 소규모 주거단지에 일정비율

의 노인과 은 세 들을 함께 거주하도록 하고, 이들의

계를 엮어주는 코디네이터를 커뮤니티센터에 치시켜

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공 등이 상호 인 계를

가지며 새로운 사회 계를 안정되게 형성하며 살 수 있

게끔 특별히 계획된 주택을 들 수 있다. 한편, 아일랜드

의 「Nestling project」에서는 Aging in place를 도모하

기 하여 기존의 근린지역 환경에 노인들을 한 특별

한 계획주거를 치시키고 이들을 지원하는 정교한 계획

을 하 다. 지역사회의 치에 소규모 집합 인 노인주

택을 배치시킨 것은 이들의 사회 계망을 그 로 유

지시키기 해서 계획된 것이다. 이 듯 사회 건강을

특별히 배려한 주택들이 나오면서 주택개발에 있어 새로

운 유형들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노화로 인한 사회 계망의 쇠퇴 상을

지원하는 주거계획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데서

출발하 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사회 건강을 배려한

주거계획의 방향이 설정하는데 기여하도록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해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응하여 다양한

노인주택을 상으로 그것이 인 계를 심으로 한 사

회 계 에서 지니고 있는 공간 인 특성과 사회

지원성, 그것에 잠재해있는 사회 교류 상을 연계

하고자 하 고, 자료는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하 고 내

용분석방법을 사용하 다.

3.1.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인주택 유형

본 연구가 인 계를 심으로 하고 있어 가족과의

동거유무 등에 따라 사회 계망의 형성에 차이가

상되어 일반가족형, 노인분리형, 노인통합형이라는 3가지

분류기 을 정하여 각 노인주택을 정리하 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가족형에 공유주택이, 노인분리형에 노인

용빌라형이 추가되어 총 15개의 노인주택유형을 상

으로 분석하게 되었으며, 3가지 기 별 15개 유형은 <표

8>과 같다. 기존자료에서 추출된 13가지 유형들을 소개

된 기존자료의 내용을 기 로 설명하면 다음의 <표 3>

과 같다.

3.2. 사회 지원성 기

머사(1976)는 디자인된 환경이 성공하기 해서는 여

러 측면에서 사용자에게 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보고, 환경이 갖추어야 하는 지원성 체제를 사용자가 환

주거유형 이미지 설명

단독주택
마당 는 정원이 있으며 개별로 리하는 우리

나라의 일반 인 단독주택

별동형

단독주택

연 는 비 연의 세 가 독립 으로 살 수

있는 두 주택이 한 문안에 계획된 주택

일반

아 트

여러 세 가 한 건물 안에 속해있으며 공동으로

리하는 일반 인 아 트

노인 용

공동주택

여러 노인 세 가 한 건물에 거주하며 개인실

외 거실·식당 등은 함께 사용하는 주택

빌라형

단독주택

각 노인 세 가 독립 으로 거주하고 단독형주

택들이 인 한 소규모 빌라형 주택

노인복지주택
건강한 노인들을 한 용주거로 각종 편익시

설 여가, 문화 등이 제공되는 주택

요양형

주택

신체 제약이 있는 노인들을 문치료진에게

상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주택

은퇴자

커뮤니티

여러 주택형태가 제공되고 편익시설 가사

간호 서비스가 갖추어진 작은 도시

독립형

노인주거아 트

노인단독가구가 안 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고

더불어 일상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베란다

를 정원형으로 계획한 주택

공유형

노인주거아 트

노인단독가구들이 각각 독립 으로 살되 한 층

에 여섯 가구가 거주자 용 헬스센터와 화

을 공유하도록 계획한 주택

공 공간

공유형

공동생활주택

노인 혹은 노인부부가 한 방을 사용하고 거실,

부엌 등의 공 인 역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

숙형 노인주택

보호

서비스형

공동생활주택

하나의 큰 집에 함께 살되 각각 개인방을 사용

하고, 그 외에 모든 공유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

며 어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독립 어

서비스형

노인주거아 트

노인 거주자가 각각 독립된 주택에 살되 바로

에 간호서비스를 이웃과 함께 받을 수 있게

계획된 의료 간호 서비스 주택

이연숙(1993)「한국형 노인주택」과 노인주거 통합형 아 트의 디자인 시

(2010)에서 추가함.

<표 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인주택 유형

경으로부터 얻는 정 인 이득의 개념에서 체계 으로

정리하 다. 이처럼 사용자 이득이 논해지는 측면은 곧

그 환경 디자인의 지침 역이 됨과 동시에 평가의 역

이 되는 것으로 그는 이것을 사용자 이득기 (User

Benefit Criteria, 이하 UBC)이론이라 제창하 다. UBC

이론은 행동의 용이성, 생리 유지, 지각 유지, 사회

용이성의 4가지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사회

용이성은 사회 상호 작용을 조 하여 바람직한 수 으

로까지 진시키는 환경의 지원성으로, 이는 제한된 건

축공간에 더욱 과 하게 되는 건축의 경향과 집단

의 상호작용과 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노인

의 사회 계망 쇠퇴 상을 해결하기 해 공간을 제공

한다하여 사회 계가 완벽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만 환경의 개연성의 에서 보면 어도 노인을 한

삶의 터 으로서 주거환경을 제공해주면 사회 계가

형성되는 확률이 높아,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UBC이론이 언 한

사회 계를 증진시키기 해 물리 공간이 가져야하

는 지원성을 되짚어보고 이들 계를 종합 으로 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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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문명 설 명 본 연구의 정의

자녀
Children

(Ch)
아들·딸과 같은 연 인 계 아들·딸과 같은 연 인 계

친척
Relative

(Re)

친족과 외척

성이 다른 일가

친족과 외척

성이 다른 일가

친구
Friend

(Fr)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나이

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

성장기에 학교, 동네에서 개

인 으로 친분 계를 쌓아온

사람

동료
Colleage

(Co)

같은직장 부문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같은직장 부문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이웃1
Neighbor

(N1)

나란히 는 가까이 거주하

는 사람
인 거주하는 사람

이웃2
Neighbor

(N2)

나란히 는 가까이 거주하

는 사람
종교·동아리에서 만난 사람

이웃3
Neighbor

(N3)

나란히 는 가까이 거주하

는 사람

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일반

사람

이웃4
Neighbor

(N4)

나란히 는 가까이 거주하

는 사람

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일반

노인

서비스

제공자

Service

Provider

(SP)

사람들의 삶을 지원하는 일

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람들

가사·간병·의료검진, 복지서

비스, 여가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자

이하에서는 자녀-Ch, 친척-Re, 친구-Fr, 동료-Co, 이웃-Ne, 서비스제공자-S·P

등 문 약자로 표기함.

<표 6> 사회 계망 상의 정리자 하며,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범주 내용 본 노인주택과의 연계성 제

사회

용이성

사회 상호작용을 조 하여 바람

직한 수 으로까지 진시키는 환

경의 지원성

주택의 거주자들이 원하는 정도의

사회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공간 배치 계획 여부

사회

유인

(S · F)

환경이 바람직한 사회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가의 특성

주거 내에서 사회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게 하는 공간과 가구

의 배치 계획 여부

사회

찰성

(S · O)

사회 상호작용을 효과 으로 하

기 해 사용자가 외부에서 일어나

는 활동에 한 정보를 지속 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지의 특성

출입구, 로비 이동 동선의 공

간 등 다른 공간에서 여러 세 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는지의 여부

사회

집 성

(S · C)

한 사회 상호작용을 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으

로 계획되었는지의 특성

집합 주거 환경의 경우 사회 상

호작용의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건물의 주 통로 주변에 사회 활동

공간이 배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사회

고립

(S · I)

원하지 않는 사회 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공간이 계획되어 있

는지의 특성

혼자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개

인 인 공간의 존재 여부

사회

편익성

(S · A)

환경 특성이 사회 상호작용과

커뮤니 이션을 효과 으로 수행

하도록 보조해주고 있는지의 특성

집합주거환경의 경우 복도에 사회

소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벤

치 등의 존재와 효율 계획 여부

이하에서는 사회 유인-Social Facilitation, 찰성-Social Observability, 집 성

-Social Convergence, 고립-Social Isolation, 편익성-Social Accommodation의 약

자로 표기함.

<표 4> UBC이론 사회 지원성의 범주와 내용 각각의

3.3. 사회 계망 분석 상

노인주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 사회 지원성

과 계가 있는 공간 특성을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

나 공간마다 특성을 추출하기에는 주택들의 스 일과 구

성이 다르기 때문에 출입구에서부터 가장 기본 으로 형

성되고 부분의 주택에서 존재 가능한 5가지 공동공간

의 특성만을 선정하 다.

공간 추출이유

공동

출입구

건물 내에서 하나의 출입구로 다닐 수 있다는 것은 그 지 않을 경

우보다 사람간의 만남 소통의 가능성을 달리 할 수 있다.

로비

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정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길로써 통하는 것과는 달리 사람들을 교류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거실
공동으로 앉을 수 있다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을 유인하고

교류의 가능성을 높게 지니고 있다.

이동

동선공간

같은 동선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은 별도로 각각 다니는 것 보다는

사람간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리자

공간

어떤 형태든 리자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일상

으로나 만약의 경우에 공식 으로 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

기 때문에 사회 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표 5> 노인주택의 사회 지원성과 계있는 공간 요소 선정

한 본 연구는 노인과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기 쉬운

인 계를 심으로 사회 계망을 정리하고자 <표 6>

과 같이 인 상을 분류하 다. 상은 연 계. 지연

계 지역 계 등으로 나 었는데 특히 노인의 경우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과의 많은 교류가 이 질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이웃은 총 4가지로 나 었다. 를 들어

나란히 는 가까이 거주하는 사람이 이웃의 일반 인

의미라면 본 연구에서는 인 ·기능 이웃, 지역주변에

거주하는 이웃 등으로 범 를 설정하 다.

한, 이들을 종합하여 주거유형별 가능한 사회

계망 사회 지원성의 연계를 알아보고자 각의 3가지

강도로 표시하 으며, 정도에 한 설명을 정리한 것이

<표 7>이다.

구분
제

항목
강도

주택

유형 제
설 명

사회

지원성

사회

찰성

강(●) 공유주택

입구에 들어오면 자기 방 이외에는 공동

공간을 거치거나 사용하게 되어있기 때문

에 찰성이 높음

(●)
일반

아 트

독립성은 있지만 아래 같은 층, 엘리베

이터 같은 단지 등을 지나갈 시 이웃

에게 보여질 확률이 있음

약(○) 단독주택

집으로 들어가면 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노출될 확률이

낮음

사회

계 상

교류

가능성

인

·

일반

이웃

강(●)
별동형

단독주택

두 주택이 모든 일상생활이 한 문 안에

하기 때문에 항상 개방되어 있고 마주치

며 이웃 간 교류도 많음

(●)
일반

아 트

일상생활을 한 건물 안에서 하나 각각의

세 별로 독립 으로 나뉘어 있어 계를

끊을 수도 있지만 공용공간을 통해서 마

주칠 확률일 있음

약(○)
노인 용

공유주택

노인이 함께 사는 공간으로서 같이 사는

노인들을 교류할 가능성은 크며 일반 이

웃과의 교류할 가능성은 음

공간

특성의

사회

교류

가능성

출입구

로비

강(●)
노인 용

공유주택

노인끼리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일상생활

을 함께하기 때문에 거주노인들과 교류가

많을 잠재성이 있음

(●)
일반

아 트

여러 세 가 함께 거주하며 공용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웃 간에 마주칠 확률

이 있음

약(○) 단독주택

외부는 공공 역이기에 마주칠 일은 있지

만 자기 역으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확률이 어 사회 교류가 낮음

●: 강 ●: ○: 약

<표 7> 사회 계 강도에 한 조작 정의

지면상 사회 지원성, 사회 계 상 교류가능성,

공간 내에서의 사회 교류 가능성에 한 강도를 각각

한 가지씩 열거하 다. 이러한 과정을 한 가지 를 들

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 찰성은 공동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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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입구에 들어오면 자기 방 이외에는 공동공간을 거

치거나 사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찰성이 높고 일반

아 트의 경우 독립성은 있지만 아래 같은 층 단지

등을 지나갈 시 이웃에게 보여질 확률이 있다. 한 단

독주택은 집으로 들어가면 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노출될 확률이 낮아 찰성이 약하다

고 볼 수 있다.

4. 결과 분석

본 연구의 목 은 노인주택의 유형과 사회 계성과

의 계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 특성의 분석

기 은 첫째, 각 주택의 사회 계 차원에서 도모할

수 있는 5가지 공간들의 요소에 한 특성별로 사회

계의 잠재 인 가능성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지를

강, , 약으로 표시하 고 둘째, Murtha & Lee의 지원

성 차원에서 5가지 세부 기능에 한 지원성을 어느 정

도 가지고 있는지를 표 하 다. 셋째, 각 주택이 사회

계 상별 교류를 하게하는 가능성은 어떻게 지니고

있는지 표시하여 연계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종합하면

<표 8>과 같다.

분석결과는 총 15가지 주거유형을 일반 주택형, 노인

용 주택형, 일반 인 커뮤니티 속에 노인을 통합시키

는 형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결과를 논하고자 한

다. 한, 각 유형별로 주택이 지니는 각각의 선정된 공

간의 요소별로 사회 교류를 시킬 수 있는 정도를 논하

고 Murtha & Lee의 사회 지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 으로 논하며 교류지원 가능성을 논하는 방식으로

하 다.

첫째, 일반가족형의 사회 계 련 공간 요소

지면상 공동출입구와 공동거실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공동출입구의 경우 단독주택은 각 개별출입구이고 별동

형 단독주택은 각 출입구에 두 개의 주택이 있는 것이

다. 공유주택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출입구를 사용하고,

빌라형 단독주택은 모여 있으나 각각 개별 출입구를 사

용하고 일반아 트는 하나의 건물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공용으로 있지만 개별단 주거에는 각각 개별로 있기

때문에 상 으로 보면 별동형 단독주택과 공유주택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출입구가 사회 인 을 높게하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공동거실인 경우 공유주택은 각

개인실 외 거실은 함께 사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고 단독주택, 별동형 단독주택, 빌라형 단독

주택, 일반 아 트는 공동거실이 없기 때문에 사회

의 가능성이 낮다.

사회 찰가능성(S.O)의 경우 다같이 모여 사는 공

유주택과 일상생활이 한 문 안에 계획되어 있는 별동

형 단독주택이 가장 높고 빌라형 단독주택과 일반아 트

처럼 출입구로 인하여 찰될 경우도 있는 반면 라이

버시를 침해받지 않는 단독주택은 사회 찰성의 가능

성이 낮다. 사회 편익성(S.A)은 사람들이 화를 지원

해 수 있는 환경 인 시설이나 가구의 설치여부로 별

동형 단독주택과 빌라형 단독주택, 일반아 트는 사람들

이 모여 있기 때문에 외부에 벤치나 의자, 나무그늘 등

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공유주택의 경우 부엌이나 식당

어디에든 설비들이 갖춰있고 이러한 편익시설들을 다함

께 사용할 수 있게 갖춰져 있다.

사회 계망의 유형 자녀의 경우 단독주택과 별동형

단독주택은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낮고 공유주택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자녀가 살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빌라형 단독주택, 일반아 트의 경우에

는 자녀가 있을 확률도 있다.

이상 세가지의 특성을 보았을 때 일반가족형으로 소개

된 5가지 유형 사회 교류가 가장 많은 것은 공유주

택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노인분리형 주택유형의 5가지 로비공간과 공

동 거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 계와 련한

공간 요소를 보면 로비의 경우 노인 용 공유주택은

노인들이 함께 지내기 때문에 사회 가능성을 높

일 수 있고 노인복지 주택, 요양형 주택, 은퇴자 커뮤니

티 한 노인 용주택으로써 이웃 간 사회 교류의 가

능성이 높다. 반면 노인 용 빌라형 단독주택의 경우 각

세 가 독립 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사회 의 가능

성이 낮다. 공유주택과 요양형 주택의 거실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 인 을 높게 하는 반면 각 세

가 독립 으로 거주하여 노인 용 빌라형 단독주택은

경우 사회 의 가능성이 낮다. 사회 편익성의 경

우 사람들이 함께 노인들이 함께 모여 거주하는 노인

용 주택에서는 벤치나 의자 등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 상

호작용의 가능성이 높다.

셋째, 와 같은 방법으로 노인통합형 주택유형의 5가

지 통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 계와

련한 공간 요소를 보면 통로의 경우 공유형 노인주택,

공 공간 공유형 공동생활 주택, 보호 서비스형 공동생

활 주택과 같이 하나의 건물에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통로가 사회 인 을 높게 하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

지만 노인들이 독립 으로 살아가는 독립형 노인주거 아

트나 공유형 노인주거 아 트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없을 수 있다. 각 세 가 독립 으로 살아가는

독립형 노인주거 아 트, 독립 어 서비스형 노인주거

아 트의 경우에는 통로에서 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 으로 낮다. 사회 계망의 가능성의 경우 간호서비

스를 받을 수 있게 계획되어 있고 어서비스가 제공되

는 독립 어 서비스형 노인주거나 보호 서비스형 공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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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유형 설명

사회 계 련 공간 요소 사회 지원성 사회 계망 계성

공동

출입구

로

비

거

실

통

로
리

실

S

I

S

O

S

C

S

I

S

A

C

h

R

e

F

r

C

o

N

1

N

2

N

3

N

4

S

P

일

반

가

족

형

단독주택
마당 는 정원이 있으며 개별로 리하

는 우리나라의 일반 인 단독주택
○ ○ ○ ○ ○ ● ● ○ ● ○ ● ○ ○ ○ ● ● ● ● ○

별동형

단독주택

연 는 비 연의 세 가 독립 으로

살 수 있는 두 주택이 한 문안에 계획

된 주택

● ● ○ ● ● ● ● ● ● ● ● ● ○ ○ ● ● ● ● ○

공유주택

여러 세 가 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며 개

인침실 외 거실·식당 등은 함께 사용하는

주택

● ● ● ● ● ● ○ ● ● ● ● ● ○ ○ ● ○ ○ ● ●

빌라형

단독주택

각 세 가 독립 으로 거주하고 리하는

단독형주택들이 인 하여 군을 이룬 건물
● ● ○ ● ● ● ○ ● ● ● ● ● ● ● ● ● ○ ● ○

일반

아 트

여러 세 가 한 건물 안에 속해있으며 공

동으로 리하는 일반 인 아 트
● ○ ○ ● ● ● ○ ● ● ● ● ● ● ● ● ● ○ ● ○

노

인

분

리

형

노인 용

공유주택

여러 노인 세 가 한 건물에 거주하며 개

인실 외 거실·식당 등은 함께 사용하는

주택

● ● ● ● ● ● ● ○ ○ ● ○ ○ ○ ● ○ ● ○ ● ○

노인 용

빌라형

단독주택

각 노인 세 가 독립 으로 거주하고 단

독형주택들이 인 한 소규모 빌라형 주택
○ ○ ○ ○ ● ● ● ● ● ● ● ○ ● ○ ● ○ ○ ● ○

노인복지

주택

건강한 노인들을 한 용주거로 각종

편익시설 여가, 문화 등이 제공되는

주택

● ● ● ● ● ● ● ○ ○ ● ○ ● ● ● ● ● ○ ● ○

요양형

주택

신체 제약이 있는 노인들을 문치료진

에게 상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주택

○ ● ● ○ ● ○ ● ○ ● ● ● ○ ● ● ● ○ ○ ● ○

은퇴자

커뮤니티

여러 주택형태가 제공되고 편익시설

가사 간호 서비스가 갖추어진 작은

도시

● ● ● ○ ● ● ● ● ● ● ○ ○ ● ● ● ● ○ ○ ○

노

인

통

합

형

독립형

노인주거

아 트

노인단독가구가 안 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고 더불어 일상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

도록 베란다를 정원형으로 계획한 주택

● ● ○ ● ● ● ○ ○ ● ○ ● ● ● ● ● ● ○ ● ○

공유형

노인주거

아 트

노인단독가구들이 각각 독립 으로 살되

한 층에 여섯 가구가 거주자 용 헬스센

터와 화 을 공유하도록 계획한 주택

● ○ ○ ● ● ○ ○ ○ ○ ○ ● ● ● ● ● ● ● ● ○

공 공간

공유형

공동생활

주택

노인 혹은 노인부부가 한 방을 사용하고

거실, 부엌 등의 공 인 역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숙형 노인주택

● ● ● ● ● ● ● ○ ● ● ● ● ● ○ ● ● ○ ● ●

보호

서비스형

공동생활

주택

하나의 큰 집에 함께 살되 각각 개인방

을 사용하고, 그 외에 모든 공유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어서비스가 제공되

는 주택

● ● ● ● ● ● ○ ○ ● ● ● ● ● ○ ○ ● ○ ● ●

독립 어

서비스형

노인주거

아 트

노인 거주자가 각각 독립된 주택에 살되

바로 에 간호서비스를 이웃과 함께 받을

수 있게 계획된 의료 간호 서비스 주택

● ● ● ● ● ● ● ○ ● ● ● ● ● ○ ● ● ● ● ●

●: 강 ●: ○: 약

<표 8> 주거유형별 가능한 사회 계망 사회 지원성의 연계

활 주택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세 가지 유형별 노인주택들을 논의를 했으나 15가지의

주택을 종합 으로 살펴보되 일반가족형과 노인통합형은

일상 인 환경에서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노인분

리형은 부분의 사회 교류환경이 노인들을 용으로

하기 때문에 교류가 많다하더라고 사회통합 인 교류라

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일반가족형과 노인통합형이 좀

더 노인의 사회 교류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노인주택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다양한 서비

스를 필요로 하고 보호와 긴 상황에 한 비 등 안

정성을 감안했을 때에는 노인분리형의 주택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노인통합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

지 사회 건강성은 그 로 유지하되 노인 서비스 제

공자와의 교류의 가능성도 지니고 있어 결국 고령화 사

회의 기에 응하고 특히 헬스 어 인력의 부족 상황

을 상했을 때에 한국의 주거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한 함축 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어떠한 형태이

든 다양한 사회 계를 도모하는 공간 특성, 지원성

등은 비슷하다 할 수 있지만 반 으로 주택이 가질 수

있는 특성과 노인 용 주택에서 가질 수 있는 사회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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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을 사회통합형 유형에서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거 계획에 있어 집합 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통합

계획으로 가야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환경여건의 개선으로 우

리나라의 평균수명은 차 증가하고 있는 100세 시 에

퇴직 후 사회 계를 증진시키기 해 향후 이들을

한 주거환경 계획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는 에서 심

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이들의 퇴직 후 쇠퇴하는 사회

계를 악하기 해 본 연구는 고령 사회에 응하

여 여러 노인주택 유형을 상으로 그것이 사회 계

에서 지니고 있는 공간 인 특성과 사회 지원성, 그것

에 잠재해있는 사회 교류 상을 연계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1차 으로 주택 유형별 사회 계

련특성에 따라 정리가 되었고 노인이 살 수 있는 주택

의 가능성을 총 15가지로 하고 각각 일반형주택과 노인

분리형과 노인통합형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어떠한 형태

이든 다양한 사회 계를 도모하는 공간 특성, 지원

성 등은 비슷하다 할 수 있지만 특히 본 연구에서 다르

게 보여지는 것은 일반 주택이 하는 이웃은 가족

계의 특성이나 일반이웃을 연상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노

인 용주택에서는 보호와 더불어 노인 간의 계, 새롭

게 형성하는 사람들과의 교류 등 새로운 노인들과는 사

회 교류가 있는데 친분을 쌓아온 사람들과는 교류가

소원해지는 이분 인 특성이 있다. 사회 지원성에도

찰성은 일반주택이나 노인 용주택 모두 통합되어 있

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장 들이 모두 취해지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일반형에도 있을 수 있는 사회통합

형 유형들은 반 으로 주택이 가질 수 있는 특성과 노

인 용 주택에서 가질 수 있는 사회 특성들을 모두 갖

추고 있기 때문에 집합주택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바람

직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주거계획에 노인을 집합 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통합

계획으로 가야하며 이때의 주거계획의 방향은 보다 큰

거시 인 에서의 방향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각각의 주택이 지니는 여러 사회

지원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하 고 주택이 지니는

사회 지원성이 다각 으로 그려졌다. 이러한 자료는

노인주택에 해서 설명할 수 있는 폭을 넓혔고 평균수

명이 길어져 노후의 삶이 길어지는데 이 에 비해서 상

으로 요해지는 사회 건강이라고 하는 요한 국

면에 한 설명이 부가될 수 있다는 에서 큰 의의가

있고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신체 ‧생리 기능쇠퇴를 보

완하기 한 주택계획 연구에 편 되어 있는 주거계획

의 시각을 보다 총체 건강을 지원하는 시각으로 확장

시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제시하 다

는 데에 다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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