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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quantitatively examine the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effects of a waterscape

facility in an interior landscape space. Data were collected as participants under stress relaxed in either an interior space

with greenery(Type G) or an interior space with a waterscape facility(Type W). The participants relaxing in the Type W

space showed significantly decreased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s, and an impression evaluation by the SD method

indicated that their impressions were expressed in more positive terms, such as ‘vigor’, ‘dynamism’, ‘pleasantness’, and

‘vitality’; when compared to participants relaxing in the Type G space. A POMS analysis showed waterscape elements

influenced participants' psychological mood states by decreasing tension and fatigue, but increasing vitality. Introduction

of waterscape facilities into interior landscape spaces could therefore provide stressed individuals with health benefits,

including decreased blood pressure and positively changed psychological mood states.

Key Words: Health Beneficial Effect, Blood Pressure Reduction, Mood State Change, SD Scale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실내조경공간에서의 수경시설의 도입이 이용자의 심리 및 생리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

는 것이었다. 실험을 위해 실내에 식물로 구성된 조경공간과 수경시설이 추가된 조경공간을 조성하였다. 피험자에게

스트레스를 부여하고, 각각의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게 한 뒤 생리 및 심리적 변화를 비교한 결과, 수경시설이 설치된

조경공간에서 휴식을 취했을 때가 수축기․확장기 혈압이 유의하게 낮아졌다. SD법에 의한 의미평가에서도 수경시설이

설치된 공간이 ‘활기’와 ‘동적임’, ‘생명력’과 ‘유쾌함’ 등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OMS(Profile

of Mood States)에서는 수경요소가 심리적으로 피로 감소 및 활력 증강에 기여하였다. 이를 통해 실내조경에서 수경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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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은 혈압 감소라는 생리적 변화에 기여하며, 심리 및 기분변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으로써 건강에 편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건강편익효과, 혈압감소, 기분변화, SD법

Ⅰ. 서론

현대 도시민들이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로 둘러싼 도시환

경에 노출되면서 운동 및 식습관 등 질병예방과 건강관리에 대

한 노력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Cohen and Williamson, 1991;

Parsons et al., 1998; Lee and Lee, 2001; Karmanov and Hamel,

2008). 이에 건강문제와 질병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의학 분야

뿐만 아니라, 도시의 물리적 환경 조성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서도건강을키워드로한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어왔다(Cooper

Marcus and Francis, 1990; Groenewegen et al., 2006; Karmanov

and Hamel, 2008; Lafortezza et al., 2009; Kim et al., 2013a).

특히, 환경심리학자들은 도시의 인공경관보다 자연경관의 접촉

이 심리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며, 스트레스를 저감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였다(Ulrich, 1986; Hartig et al.,

1991; Parsons, 1991; Yi, 2003). 이러한 도시녹지가 심리적 효

과에 대해 경험적인 근거나 언어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의과학

적인 지표를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검증이 진행되고 있는데,

Ulrich(1984)는 창문 밖의 녹지를 볼 수 있는 환자의 경우 진통

제 투여량이 적었다는 것을 실증했으며, Nakamura and Fujii

(1992)는 뇌파실험을 하여 콘크리트 블럭과의 비교를 통해 녹

지의 양이 많아질수록 알파파도 점차 증가하였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이 녹지가 주는 건강편익에 대한 연구는 녹지의 패턴이

나 식물의 형태, 시각 및 후각적 효과 등에 대한 검토뿐만 아

니라(Kim and Fujii, 1995; Iwasaki et al., 2007; Jo et al.,

2010; Jo et al., 2013), 일반인만이 아닌 노인이나 정신지체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하여 왔다(Lee, 1998;

Rodiek, 2002).

한편, 도시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표적 주거공간인 아

파트나 업무공간의 대부분은 도시의 고층화로 인해 지상의 자

연환경과 차단되어 있다(Park et al., 2006). 그결과, 건축 내부

공간에 식물을 도입함으로써 자연과의 접촉에 대한 욕구를 충

족시키고자 실내조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실내 공간

에서의 식물과의 접촉이 스트레스 경감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실내조경의 도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Lee and Bang, 1996). 실내식물의 스트레스 완

화효과에 대한 연구로서, Lee and Lee(2001)는 피부저항기를

이용하여 실내조경공간의 시각적 노출은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정서반응을 유도하여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검

증하였으며, Chang and Chen(2005)은 EMG(electromyography)

와 BVP(blood volume pulse) 등의 생리적 지표를 통해 직장인

들이 창밖을 바라보거나, 실내식물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근무

하면 긴장과 불안감이 감소한다고 보고했다.

실내조경 공간조성을 위해 도입되는 조경요소 중에서도 수

경시설은 공간 전체에 쾌적성을 제공하고, 정원 공간 내에 다

양한 분위기를 조성한다(Cooper Marcus and Barnes, 1999). 특

히 물소리는 물에 대한친근함과 경험, 감정, 사고 등으로사람

의 정서와 기분변화에 영향을 주며, 실제로 물소리는 기억을

자극하기도 한다(Brawley, 2004). 치료정원에 대한 연구에서는

수경요소가 우울함과억압, 불안을 해소하는 심리적 치료효과

를 가지고 있으며(Minter, 1995; Brawley, 2004), 정신적 장애

를 가진 환자들의 경우 인공적인 형태보다는 자연적 형태의 수

경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eong and Ahn, 2007).

전술한바와 같이 현대 도시민들의 건강과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더불어 활발히 진행되는 생리 및 심리적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주로 녹지의 유무나 식재, 식물, 꽃 등과 같은

식물요소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Nakamura and

Fujii; 1992, Iwasaki et al., 2007; Jo et al., 2010). 수경시설의

생리 및 심리적 효과에 대한 연구에는 하천경관이 대학생의 기

분개선에 미치는 효과(Kim et al., 2013a), 정신병원내 치료정

원의 요소로서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수경시설형태 분석과 같

은 수경시설의심리적효과에대한 연구(Jeong and Ahn, 2007),

치유의 지표인자인 음이온의 분포를 분수유형별로 분석한 연

구 등을 들 수 있다(Kim et al., 2013b). 하지만, 실내의 한정된

조경공간에 도입된 수경시설이 시각적․청각적으로 인간의 감

성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생리 및 심리 지표를 통하여 검증한

연구는찾아보기힘든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내조경

에서 활용되는 수경시설이 생리 및 심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의학적 지표를 통해 검토함으로써 수경시설 도입이 주는 건강

편익에 대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진행

본 연구는 실내조경공간에서의 수경시설의 도입에 따른 생

리 및 심리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경시설이

설치된 공간과 설치되지 않은 공간을 실내공간을 조성하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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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flow-chart

명의 대학생의 생리 및 심리적 반응을 측정하였다. 생리적 효

과의 지표로는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 심박수, 타액 아밀라제,

체온등을선정하였으며, 심리적효과의지표로는 SD법, POMS,

물소리의 주관적 평가 등을 이용하였다. 한 피험자당 25분간에

걸쳐 수경요소의 도입별 생리 및 심리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각각의 지표에 따라 피험자 전체, 남성, 여성으로 구분

되어 분석되었다(Figure 1 참조).

2. 실험환경

실내조경공간에서 수경시설에 따른 치유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식물로만 조성된 조경공간(이하 유형 G)을

조성하고, 다른 한 곳은 식물과 수경시설이 함께 조성된 조경

공간(이하 유형 W)을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공간에서

휴식을 취했을 때 수경시설의 설치 유무에 따라 생리․심리적

으로 나타나는 반응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실험공간은 외부로부터의 소음을 최소화하였으며, 모든 피

험자가 동일한 환경조건에서 측정될 수 있도록 동일한 면적과

동일한 실내 환경을갖추도록 하였으며, 실내온도(25℃) 및 습

도(60%), 조도(50lx)를일정하게유지하였다. 유형G와유형W

에도입된식물은실내조경에서자주활용되는수종인아레카야

자(Chrysalidocarpus lutescens), 금전수(Zamioculcas zamiifolia),

크로톤(Codiaeum variegatum), 안스리움(Anthurium andraeanum),

극락조(Strelitzia reginae), 홍콩야자(Schefflera arboricola) 등

의 관엽식물이었다(Figure 2 참조). 유형 G와 유형 W에 사용

된 식물은 같은 형태 및 크기를 배치하였고, 녹지량을 동일하

a: Type W b: Type G

Figure 2. Pictures of the interior green space with a waterscape

facility(Type W) and the interior green space(Type G)

게 하였으며(Lee and Bang; 1996), 수경시설의 설치 여부만

다르게 조성하였다. 유형 W는중앙에 타원형 수조를 설치하고,

자연석을 쌓아 물이 흘러내리게 함으로써 작은 계류가 흐르는

형태의 수경시설을 조성하였다. 이 때 물소리의 크기는 예비실

험을 통해 피험자가 쾌적하다고 느끼는 46~51dB로 설정하였

으며, 음량 측정에는 소음측정기(LA-5110, ONO-Sokki)를 이

용하였다.

3. 측정지표

생리반응측정을 위한 비언어적 지표로서 기분상태를 반영하

는 수축기와 확장기 혈압, 스트레스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심

박수를 이용하였다. 이들은최근 자연상태의 쾌적함 평가에 정

략적지표로이용되는자율신경활동지표들이다(Lee et al., 2011;

Ji et al., 2012). 또한 교감신경의 흥분상태의 강도를 간단하게

조사하는 칩을 이용한 타액 아밀라제 농도를 측정하여 대상자

극에 의한 교감신경활동의 변화를측정하였다. 긴장 및흥분상

태에서는 체온이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스트레스와 휴식상

태에서의 체온을 비교하였다. 실험에는측정이 용이하고 피험자

의 거부감이 적은 휴대용 디지털의 혈압 및 심박측정기(HEM-

1000, OMRON), 타액아밀라제측정기(NIPRO, INNIMEDICS),

체온계(BT-041, ILDONG) 등이 사용되었다.

언어에의한심리적지표로서, SD법(semantic differential scale)

에 의한 의미평가와 POMS(profile of mood states)에 의한 기

분상태척도를 평가하였다. SD법에 사용된 형용사는 선행 연구

를 참고로 선정하였다(Osgood et al., 1957; Kim et al., 2013a;

Jo et al., 2013; Song and Han, 2014). POMS는 정해진 실험시

간 내에작성하기 위해 30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진 POMS 단축

판을이용하였다(Kim et al., 2003; Ji et al., 2012, Table 1참조).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 타액 아밀라제 등의 생리적 지표는

T 검정을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부여했을 때와 각 유형의 공간

에서휴식을취했을때의생리변화를비교하였다(Ji et al., 2012;

Lee et al., 2011; Park and Miyazaki, 2008).

성별에 따라 생리 및 심리적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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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Item

Physiological indicators

- Systolic blood pressure

- Diastolic blood pressure

- Heart rate

- Salivary amylase concentration

- Body temperature

Psychological

indicators

Semantic differential scale

disliked - liked , inactive - active , unfriendly - friendly , static - dynamic , anxious -

relaxed , confined - free , inanimately - vital , ugly - beautiful , dirty - clean , artificial -

natural , bored - interesting , cheerless - cheerful , unhappy - happy , uncomfortable -

comfortable , unpleasant - pleasant , realistic - romantic

Profile of mood states T-A(tension - anxiety), D(depression), A-H(anger - hostility), V(vigor), F(fatigue), C(confusion)

Subjective evaluation for water sound uncomfortable - comfortable , unpleasant - pleasant , noisy - quiet

Table 1. Measured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index

는 점을 고려하여, 성별에 따른 생리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각

유형의 스트레스기와 휴식기 사이의 생리반응 변화량을 각각

구한 뒤(휴식기-스트레스기), 유형 W와 유형 G에 대한 남성

과 여성의 생리반응 변화량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심리적 측정지표인 SD법은 통계프로그램 윌콕손 부호순위

화 검정비교를 이용하여 유형 W와 유형 G간의 경관의미를 비

교하였으며, POMS의 결과는 긴장 및 불안(T-A: tension and

anxiety), 우울(D: depression), 분노(A-H: anger and hostility),

활기(V: vigor), 피로(F: fatigue), 혼란(C: confusion)의 6가

지 인자별로 프리드리만의 스틸 드워스 다중비교를 통해 스트

레스기와 유형 W, 유형 G에서의 휴식기간의 기분상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실험에서 설정된 물소리의 크기가 생리 및 심리적 반응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수 있으므로, 실험에 도입된 계류형

수경시설의 물소리에 대하여 ‘편안한-불편한’, ‘쾌적한-불쾌한’,

‘고요한-시끄러운’의 3가지 형용사쌍을 이용하여 7단계(대단히

(3), 꽤(2), 약간(1), 중간(0), 약간(-1), 꽤(-2), 대단히(-3))

로 그 쾌적성을 평가하였다.

4. 실험대상자 및 실험순서

2016년 3월 2일과 3일에걸쳐병력이없는 건강한 대학생 40

Figure 3. Process and time period of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for Type G and Type W after stressed. The orders of

Type G and Type W were randomly reversed for half the subjects.

명(남 22명, 여 18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전,

피험자에게 실험순서와 측정시의 주의사항을 설명한 후, 각각

의 측정을 체험함으로써 익숙하지 않은 실험환경 및 측정으로

인한긴장감을 감소시킬수 있도록 하였다(Park and Miyazaki,

2008). 또한 자극전후의 생리 및 심리의 반응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형 G와 유형 W에서 휴식을 취하기전 약간의 스

트레스 자극을 부여하였다. 선행 연구에서의 스트레스 부여 방

법에는 비디오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Lee and Lee, 2001), 계

산문제를풀게 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어 왔다(Iwasaki et al.,

2006; Mizuno-Matsumoto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가 일상적으로 학습이나 시험 등 정신적작업에 의한 스트레스

를받는계층임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자극으로서두자리 수의

사칙연산으로 구성된 20문항을 계산하도록 하는 방식을 적용

하였다. 실험순서는 먼저 스트레스 부여를 위해 2분간 계산문

제를풀게 한 후, 혈압과 심박, 타액아밀라제, 체온의 생리반응

과 SD법과 POMS에 의한 심리반응을 측정하였다. 그 후 유형

G로 이동하여 앉은 상태로 식물을 바라보면서 2분간 휴식을

취하게 한 후, 전과 동일하게 생리 및 심리적 측정을 실시하였

다. 그 후 다시 스트레스 공간으로 이동하여 계산문제를 풀게

한 후, 동일하게 생리적 및 심리적 지표를 평가하였으며, 유형

W에서 2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유형 W에서

휴식이 끝난 후, 스트레스 부하 및 유형 G에서 실시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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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지표를 이용하여 피험자의 생리 및 심리 상태를 측정하였

다. 동일한 실험순서에 기인된 결과의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피험자마다 유형 G와 유형 W의 실험순서를무작위로 정하

였다. 피험자 한사람당실험에 소요된 시간은약 25분 가량 이

었다(Figure 3 참조).

Ⅲ. 결과 및 고찰

1. 생리반응

Figure 4는 스트레스를 부여했을 때와 휴식을 취할 때의 전

체 피험자의 수축기 혈압(SBP), 확장기 혈압(DBP), 심박수

(HR), 타액 아밀라제 농도(SA), 체온(BT) 등의 변화량을 수

경시설이 있는 실내조경공간(유형 W)과 수경시설이 없는 공

간(유형 G)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수축기 혈압은 스트레스 부

여 후 유형 W와 유형 G에서 휴식을 취할 때 모두 그 수치가

낮아졌으며, 그변화량을 비교하면 유형 W가 유형 G보다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확장기 혈압의 경우도 수

축기 혈압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부여했을 때보다 유형 W

와 유형 G에서 휴식을 취할때그수치가 낮아졌으며, 그감소

량은 유형 W가 유형 G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자율신경활동의 지표중 하나인 수축기 혈압과 확장

기 혈압은 우리 몸이 휴식상태에 있을 때 그 수치가 낮아지므

로(Park, 2010), 이러한측정결과는 수경시설이 설치된 실내조

경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면 녹지식물로만 조성된 실내조경공간

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신체는 긴장의 이완 또는 완화를

Figure 4. Differences in physiological responses of all subjects between

Type W and Type G*

*: N=40, mean±standard error, Paired t-test
★★, p<0.01; ★, p<0.05 (the same with subsequent figures)
a: Systolic blood pressure
b: Diastolic blood pressure
c: Heart rate
d: Salivary amylase concentration
e: Body temperature (the same with subsequent figures)

Legend: Type W Type G

더욱 크게 느끼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나타난 자연경관이나 녹지식물과 접촉했을 때 나타

나는 생리적 이완효과가 녹지공간에 수경시설이 도입이 함께

도입됨으로써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Park, 2010; Lee et al., 2011).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타액 아밀라제 농도는 스트레스

가 감소되었을 때그 수치가 낮아지는데(Jo et al., 2010), 측정

결과 스트레스를 부여했을 때보다 휴식을 취했을 때 유형 W와

유형 G에서 모두 그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진 반면, 유형 W와

유형 G사이의 변화량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경시설의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후 실내조경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면 스트레

스는 감소됨을 나타내며, 이는 선행 연구(Iwasaki et al., 2006;

Park, 2010; Lee et al., 2011; Ji et al., 2012)들과 유의한 결과

를 보였다.

한편, 자율신경활동의 지표인 심박수와 체온은 신체가 이완

상태에 있을 때 그 수치가 낮아지며, 긴장상태에 있을 때 그

수치가 증가하는데(Park, 2010), 측정 결과 스트레스를 부여

했을 때보다 유형 W와 유형 G에서 휴식을 취했을 때 심박수

는 약간 감소하였고, 유형 W와 유형 G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Park(2010) 및 Lee et al.(2011)의 연

구와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유는 자극에 대한 노출을 15~20

분 정도로 한 기존 연구에 비해 본 연구는 2분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설정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체온의

경우는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간단한 스트레스

자극으로는 거의 변화하지 않는 생리적 반응지표이기 때문으

로 여겨진다.

남성보다 여성이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 심박수, 타액 아밀

라제의 수치가 유형 W에서더욱감소하는 경향은 보였지만, 남

Figure 5. Gender comparison of physiological responses between

Type W and Type G*

*: Male subjects, N=22; female subjects, N=18(the same with subsequent

figures), Mean±standard error; Paired t-test
Legend: Male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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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igure 5 참조). 녹

지의 생리 및 심리적 효과에 대하여 성별 비교를 수행한 기존

연구를 보면, Hirosue et al.(2010)은 시각 및 촉각에 의해서그

생리적 반응이 남녀사이에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반면, Jo

et al.(2007)의 후각에 대한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생리 및

심리적 효과가 다른경향은 나타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

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즉, 녹지 및 수경시설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 차이는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등 인

지 감각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실험을 통해 녹지 및 수경시설의 생리적 변화가 심층있게

분석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심리반응

수경시설이 설치된 조경공간과 녹색식물로만 구성된 조경공

간에 대한 경관의 심리적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17쌍의 형용사

항목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평가한 결과, 10쌍의 형용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각의항목에서 보면 수경시설이없는

공간보다 수경시설이 설치된 공간을 ‘선호’하며, ‘활기있는’, ‘친

근한’, ‘밝은’, ‘동적인’, ‘생명력있는’, ‘재미있는’, ‘기운을 돋우

는’, ‘유쾌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경관으로 평가되었다(Figure 6

참조). 한편, 성별에도그의미 평가의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남

성의 경우 유형 G에 비해 유형 W에서 ‘좋아하는’, ‘친근한’, ‘밝

은’, ‘동적인’, ‘기운을 돋우는’, ‘유쾌한’, ‘활기있는’, ‘재미있는’

등이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7 참조). 반면, 여

Figure 6. SD evaluation for Type W and Type G of all subjects*

*: Mean±standard deviation; Wilcoxon signed-rank test(the same with

subsequent figures)

Legend: Type G Type W

a: Male subjects

b: Female subjects

Figure 7. SD evaluation for Type W and Type G of male and female

subjects

Legend: Type G Type W

성의 경우에는 ‘동적인’, ‘자유로운’, ‘활기있는’, ‘생명력있는’ 등

에서 수경시설이 있는 공간에서 긍정적 의미의 경관으로 평가

하였다. 이러한 의미 평가의 결과는 Kim et al.(2013a)의 도시

지역내 하천경관의 이미지 평가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

었다.

POMS에 의한 기분상태를 평가한 결과, 긴장 및불안(T-A:

tension and anxiety)의 경우, 스트레스를 부여했을 때보다 유

형 W에서 휴식을 취했을 때그긴장감이 유의하게 낮아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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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유형 W와 유형 G의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igure 8 참조). 피로(F: fatigue) 항

목에서는 스트레스를 부여했을 때보다 유형 W(p<0.01) 및 유

형 G에서(p<0.05) 휴식을 취했을 때 피로감이 줄어들었으며,

유형 G에서보다 유형 W에서그피로감이더욱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p<0.05, Figure 9 참조). 심리적 활력(V: vigor)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보다 유형 W에서 휴식을 취할 때 유의하

게 높아졌으며(p<0.01), 그 활력감은 유형 G보다 유형 W에서

Figure 8. Comparisons of the T-A(tension-anxiety) of POMS sub

scales among Type W, Stress, and Type G of all subjects

Figure 9. Comparisons of the F(fatigue) of POMS sub scales

among Type W, Stress, and Type G

Figure 10. Comparisons of the V(vigor) of POMS sub scales among

Type W, Stress, and Type G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p<0.05, Figure 10 참조). 그

외 ‘우울’(D: depression), ‘분노’(A-H: anger and hostility),

‘혼란’(C: confusion) 등의 인자의측정결과, 피험자전체 및 남

녀 모두스트레스 부여했을 때와 유형 W 및 유형 G의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POMS의 결과는 녹지식물만 도입된 실내조경공간보

다 녹지식물과 수경시설이 함께 설치된 실내조경공간에서 휴

식을 취하면더욱피로를 감소시키거나 활력을 증대시킬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긴장감이나 피로감 감소는 녹

지 및 산림의 심리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서(Park, 2010; Kim et al., 2013a), 수경시설의 도입이 이 심

리적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분개선효과

를 위해 실내조경공간에 수경시설의 도입을 적극검토할필요

가 있다.

물소리의 쾌적성평가 결과, 남성 피험자는 물소리 크기가 ‘꽤

편안한(1.9)’, ‘꽤 쾌적한(2.0)’, ‘약간 고요한(1.2)’ 하게 들린다

고 평가하였고, 여성피험자는 ‘꽤 편안한(1.7)’, ‘약간 쾌적한

(1.2)’, ‘약간 고요한(0.6)’ 정도로 들린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마다 실험에 도입된 수경시설의 물소리의 쾌적성

의 정도가 조금다르게 평가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편안함

(1.8), 쾌적함(1.8), 약간의 고요함(0.9)을 포함하는 쾌적한 물

소리로 평가되었다(Figure 11 참조).

생리 및 심리반응의 결과와 물소리의 쾌적성 평가에 대한 연

관성을 보면, SD법에서 나타난 유형 W의 ‘재미있는’, ‘기운을

돋우는’, ‘유쾌한’의 의미는 POMS의 ‘피로감 감소’의 결과와,

‘생명력있는’, ‘활기있는’, ‘동적인’ 의미는 POMS의 ‘활력증대’

라는 결과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관평가에 의한

심리반응은 유형 G보다 유형 W에서 휴식을 취할 때 더욱 긴

장완화감을얻을 수 있다는 생리반응의 결과와도 관련성을 지

니며, 이러한 생리 및 심리반응의 결과는 물소리의 쾌적함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a: Comfortable -

uncomfortable

b: Pleasant –

unpleasant

c: Quiet – Noisy

Figure 11. Subjective evaluation for water sound of Type W

Legend: Total Male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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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는 실내조경에서 수경시설의 도입이 이용자의 생리

및 심리면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스트레스 부여 후

수경시설이 설치된 실내조경공간과 식물로만 조성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게 한 뒤, 생리적 및 심리적 변화를 실험적으로 측

정하였다. 그 결과, 녹지식물만으로 조성된 실내조경공간보다

수경시설이 함께 설치된 실내조경공간에서 휴식을 취했을 때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의 수치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언어에

의한 심리적 응답에서는 녹지식물로만 조성된 실내조경공간보

다 수경시설이 함께설치된 실내조경공간을선호하며, 이 공간

은 활기와 자유, 생명력과재미, 유쾌함을느낄수 있는 긍정적

인 의미를 주는 경관이라고응답하였다. 또한 심리적으로 피로

감을 해소시키고, 활력을 부여하는 기분변화에도 긍정적인 작

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결과는지금까지많은연구에서밝혀진자연경관이

나 녹지식물과 접촉했을 때 나타나는 생리 및 심리적 효과와 공

통적인 효과를 수경시설을 통해서도 기대할 수 있으며, 스트레

스 저감 등 건강편익을 고려한 실내조경공간의 계획에 있어 수

경시설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내 계류형 수경시설만을 대상

으로 하였다는 점, 대학생이라는 특정계층, 적은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인구통계학적 한계점을 지니므로, 향후 다

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내외의 수경시설의 유형, 규모 및 개

수에 따른 생리 및 심리적 효과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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