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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rest landscape has been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beneficial factors, in regard to facilitating the therapeutic 

effects of the forest environmen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preceding literary works on the correlation between 
forest landscape and its therapeutic effects and to ponder on key factors of forest landscape that promotes therapeutic results 
on people’s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responses. Literature found in domestic research databases was analyzed and 
exa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PRISMA)’ process. Six 
papers out of 1,890 were selected as key literature to support the connection. The quality of forest landscape was found to be 
an integral environmental factor in determining the healing effects of forests. In particular, several factors, including forest 
types, aquatic elements within the forest landscape, forest-use density and aesthetic elements of forest landscape were found 
to be crucial for enhancing the therapeutic effects on people’s wellbeing. Despite the limited sample groups in the analyzed 
literature, the results offered a significant insight in supporting the healing effects of forests. Further studies on this subject 
are required to provide more scientific data for verifying the quality of the therapeutic effects of fo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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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산림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치유 효과를 제공하며 이

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북미

와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도 산림치유에 관한 연구가 본

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실천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Kotte et al., 2019). 산림이 주는 치유 효

과에 관해서 주의회복이론(Kaplan and Kaplan, 1989), 
스트레스 회복이론(Ulrich, 1991) 등이 제시되고 있고, 
바이오필리아 가설(Wilson, 1984)역시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
러한 이론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근래 들어서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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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다. Morita et al.(2007)는 숲에 체류하게 

되면 적개심과 우울감, 불안감이 개선되고 활기가 솟는

다고 보고하였으며, Bielinis et al.(2018)는 숲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정서적, 심리적 회복이 촉진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Park et al.(2011)은 숲을 걷게 되면 긴장과 불

안, 피로와 같은 부정적 감정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고 

하였다. 산림치유는 생리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종인 코티솔 농도를 감소

시키고(Tsunetsugu et al., 2007),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

며 인체의 면역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Li 
et al., 2018). 이러한 효과는 다양한 대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아동에게는 다중지능의 발달에 도움을 주며(Park, 
2012), 고등학생에게는 특성 불안을 완화시키고(Eom et 
al., 2015), 대학생에게는 스트레스 반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ong et al., 2014).
이처럼 다양한 치유 효과는 산림의 치유인자로 설명

되는데(Khil and Shin, 2020) 대표적인 치유 인자로서 

경관, 소리, 향기 등 오감을 통해 느끼게 되는 환경요소가 

있다. 특히 경관은 시각을 통해 인식되는 환경요소로서 

치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Yi, 2015). 도시와 산림의 경관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 
인공적인 경관에 비해 나무와 돌 등 자연물로 형성된 경

관이 심리적으로 더 큰 효과를 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

다(Velarde et al., 2007). 또 녹색 경관의 양에 따라 심리

적 효과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경관의 구조적 차이

도 심리적 효과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Jeong and Shin, 2009). 산림경관 평가에 관한 연

구를 보면, 임목 밀도와 수종의 다양성, 하층식생 여부, 
수(水)경관 유무, 산책로 주변 경관 등에 따라 경관 선호

도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Park and 
Song, 2003; Song and Oh, 2003; Tőnnes et al., 2004; 
Gundersen and Frivold, 2008). 산림경관은 치유에 있

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산림경관과 치유 

효과와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고찰이 부족

한 상황이다.
산림의 치유 효과에 관한 연구는 근래 들어 세계적으

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한 문헌들도 널

리 고찰되고 있다(Grilli and Sacchelli, 2020). 그런데 

이들 해외 연구들에서 인용·분석되고 있는 국내 논문의 

수는 매우 적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연구와 비교

할 때 극소수에 불과하다. 최근 국내의 산림치유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리뷰연구도 증가하고 있

으나(Lee et al., 2016) 산림의 핵심적 치유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산림경관에 대한 문헌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림경관과 치유 효과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고찰함

으로써 산림치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국내에서 진행된 산림경관과 치유 효과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를 대상으로 PRISMA (the guidelines of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지침에 따라 분석, 검토하였다. 이번 조

사에서는 산림의 경관 차이에 따른 인간의 신체적, 정신

적 효과 차이에 관해 검토한 연구들을 조사하였다. 관련 

연구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구참가자들의 연령 또는 

속성을 제한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만큼 연구

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 그룹은 제한을 두지 않

았다. 연구들 중에는 대조군과 실험군을 구분하여 중재

(Intervention)를 분명히 하는 연구도 있었으나 두 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산림경관에 대한 반응 특성을 조사함

으로써 중재의 구분이 불명확한 연구도 있었다. 이에 따

라 산림경관 종류별로 달리 나타난 심리적, 생리적 반응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연구 프로세스로 진행하였다. 
각 연구에 대해서 연구대상자, 경관 종류, 측정 지표, 주
요 효과 등에 대해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질
적 검토를 위해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되어 연구의 내

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연구에 한해 검토를 진행했

다. 

2.2. 자료수집 및 분석

관련 문헌 고찰을 위한 검색원을 분류하기 위해 미국

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에
서 제시한 COSI(COre, Standard, Idea) 모델을 참고하

였다. 국내 관련 연구 검색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에는 KISS, NDSL, RISS, DBpia, NAL(국회도서관)이 

포함되었다. 학회발표 프로시딩은 제시된 데이터의 범위가 

좁고 수치의 정밀도가 충분하지 못하여 포함하지 않았다. 



531산림경관과 치유 효과에 관한 국내문헌 고찰

연구 검색 기간은 2000년1월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
까지로 하였다. 관련 연구 검색을 위해 산림치유(forest 
therapy), 경관(landscape), 치유 효과(therapeutic/ healing 
effect) 등을 주제어로 사용하여 검색하면서 관련 검색어

를 확장하였다. 그 결과, 사용된 검색어는 산림, 숲
(forest, woodland), 산림치유(forest therapy, forest 
healing), 삼림욕(forest bathing, shinrin-yoku), 산림휴

양(forest recreation), 경관(landscape), 산림경관(forest 
landscape), 건강효과(health effect, health-related effect), 
심리적 효과(psychological effects), 정신적 효과

(mental effect), 생리적 효과(physiological effect), 신
체적 효과(physical effect)이고 유의어를 포함하여 연구 

대상에 적합한 논문을 추출하였다. 이들 주제어로 검색

된 논문 중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중복된 것은 하

나로 카운팅하였고,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중복되는 

연구에 대해서는 학술지 논문을 기준으로 하였다. 

Fig. 1. Diagram of study selection process.

2.3. 논문 선정

도출된 검색어로 복수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내외 

관련 문헌을 검색한 결과 총 1,890편의 논문이 검색되었

고, 제목과 초록을 통해 일차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를 

추리고 데이터베이스 간 중복되는 연구는 제외하였다. 
연구 방법에서 두 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산림경관을 사

용한 연구로 범위를 좁히고, 연구참가자들의 다양한 인

지적, 행동적, 심리적, 생리적 반응에 관한 구체적 데이터

가 제시된 연구들을 추출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 주로 

행해진 연구들 중에 도시경관과 산림경관을 이분법적으

로 비교한 연구가 많았으나 이들 연구는 본 연구의 목적

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배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수가 

10명 이하로 너무 적거나 또는 연구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한 설문 연구는 제외하였다. 논문의 선정

과정은 연구자 2명이 진행하였고 위 조건에 부합하는 연

구들을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구자간 의견 불일치는 

없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종합 분류

전체 논문에 대해 본 연구 주제와의 정합성에 따라 분

석한 결과, 26편의 논문이 도출되었다. 이 중 4편의 학위

논문은 다른 학술지 논문과 동일 내용으로 제외하였다. 
세부 내용 검토에서 경관의 치유 효과가 아닌 경관관리

나 경관계획에 중점을 둔 연구 6편도 배제하였다. 나머지 

16편을 대상으로 질적 분석을 시행하여, 무작위 설문을 

통한 단순 선호도 조사 및 이용자 인식 조사는 제외하였

고 연구 결과에서 표준편차를 미기재하는 등 수치에 대

한 신뢰도가 낮은 논문과 실험디자인에서 변수 통제가 

불명확한 논문 10편에 대해서도 부적합으로 판단하였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6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심층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

과는 Table 1과 같다. 
도출된 대부분의 연구는 통제된 조건하에서 진행된 

실험이었는데 이는 관련 연구가 매우 적다는 점과 경관

의 차이에 따른 심신 반응의 정량적 비교가 요구되기 때

문으로 보인다. 생리지표와 심리지표를 모두 사용한 연

구가 3편, 생리지표만 사용한 연구가 1편, 심리지표만 적

용한 연구는 2편으로 나타났다.

3.2. 산림경관별 분석

치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산림경관 요소를 분석해 보

면, 임상종류, 물, 이용밀도, 경관미 등으로 도출해 볼 수 

있다. 
산림치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임상별 치유인자

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Um and Kim, 2010). 임
상의 특성은 침엽수 및 활엽수와 같은 수종 구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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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산림경관도 수종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의 경관 차이가 산림치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주 적은 연구만 진행되었다. 
Kim et al.(2002a, 2002b)은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이 뇌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여 산림경관이 뇌파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침엽수림과 비교해 활엽수림에

서 두정엽과 후두엽의 알파파 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침엽수림은 침울한 분위기와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음에 반해 활엽수림은 쾌적감과 선호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물은 산림경관의 주요한 변인으로 그 유

무에 따라 치유 효과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Lee et al.(2009)는 산림경관에서 물의 유무에 따라 

관찰자의 심리상태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도시

와 물이 없는 산림경관, 물이 있는 산림경관을 27종류의 

사진을 통해 연구대상자에게 보여주고 그 반응을 조사하

였다. 그 결과 긍정적 기분과 부정적 기분, 회복감 모두 

도시에 비해 두 종류의 산림 경관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다. 두 산림 간 비교에서는 물이 있는 산림경관이 긍

정적 감정과 회복감을 더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함께 각각의 경관을 바라볼 때 뇌파 변화를 조

사한 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런

데 부정적 심리 반응이 물이 있는 산림경관에서 보다 높

게 나타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지 못

하였다. 이 연구는 물이 있는 산림경관이 심신 반응에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치유경

관에서의 수경관의 기능을 제시한 연구로 평가할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수경관의 규모나 종류에 따른 치

유 효과의 차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의 이용밀도에 따라 관찰자가 인식하는 경관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용에 따른 산림경관의 차이가 심리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에서는(Kim 
and Kim, 2015), 이용밀도가 높은 산림과 이용밀도가 

낮은 산림을 이미지를 통해 비교하였는데 이용밀도가 낮

을 때 연구대상자들은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

냈다. 이는 산림치유 시설 운영에 있어서 이용밀도 관리

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산림치유프로그램 운

영에 있어서 적절한 인원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산림경관에는 미적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그렇지 못한 

경관이 있는데 이러한 경관 차이는 심신 반응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다(Lee et al., 2014). 아름다운 산림경관에

서 보다 많은 알파파가 보이고 주의회복력도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산림치유에서 경관의 역할을 단적으

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산림치유 시설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우선 산림경관이 양호해야 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3. 지표별 분석

이번 연구에서 최종 검토된 논문들은 대부분이 실험

논문으로서 통제된 환경 속에서 경관의 차이에 따른 심

신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측정은 크게 생

리 측정과 심리 측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고, 생리 측정

보다 심리 측정에서 훨씬 다양한 지표들이 사용되고 있

었다(Table 2). 심리 측정은 크게 기분 척도(SD, POMS, 
PANAS)와 회복 척도(PRS, PER, Recovery scale), 스
트레스 척도(ZIPERS)가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는 경

관이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과 인지 작용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Yi and Yi, 2006). 생리 측정

에는 뇌파, 맥박수, 코티솔 호르몬이 사용되었는데 이 중 

코티솔 수치에서는 서로 다른 경관 사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Kim and Kim, 2015), 맥박수

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는지 명확하지 않았다(Kim 
et al., 2002b). 뇌파에서는 주로 알파파 발생량과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경관에 대한 반응 특성을 나타내었다(Kim 
et al., 2002b; Lee et al., 2009; Lee et al., 2014). 이들 

연구 결과들을 분석한 결과, 생리 측정 결과와 심리 측정 

결과가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었으며, 이는 척도

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

을 것으로 추측된다. 
분석한 논문들의 연구대상자는 대부분 대학생 또는 

20대 일반 성인이었고 대상자 수는 20명에서 73명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연구그룹의 동질성은 연구 결

과를 상호 비교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연령그룹별로 

경관에 대한 치유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검토하

는 데에는 한계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연령별 또는 대상별 치유 효과의 차이

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었다.

4. 결 론

이번 연구는 경관이 산림치유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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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No. papers Statistical 
significance

Physiological evaluation
Electroencephalogram(EEG)
Pulse rate
Salivary cortisol 

3
1
1

Y
Y
N

Psychological evaluation

Profile of mood states(POMS)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PANAS)
Semantic differential(SD)
Perceived restorativeness scale(PRS)
Perceived environmental restorativeness(PER)
Recovery scale
Emotional state(ES)
Zuckerman inventory of personal reactions(ZIPERS)

2
2
1
1
1
1
1
1

Y
Y
Y
Y
Y
Y
Y
Y

Table 2. Indicators used in previous research

대해 문헌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핵심 논문들을 분석

한 결과는 몇 가지 특징적인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산림경관은 치유 반응에 핵심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소 극단적인 두 종류의 산림경관을 비

교한 연구(Lee et al., 2014)를 보면 시각적으로 아름답

다고 느껴지는 경관에서 뇌 활동과 심리상태가 보다 긍

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산림경관을 좌

우하는 수종(樹種)과 수(水)경관의 유무도 치유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용자의 밀도도 하나의 변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그동안 

경험과 추측에 의존했던 치유 효과를 객관화된 수치로 

제시하였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경관과 치유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산림치유 공간을 

계획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고 할 수 있다. 치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관적 

변인들을 검토함으로써 치유에 적합한 공간을 도출하거

나 이용자 밀도 관리를 통해 치유 효과를 높이는 운영 방

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조건에 부합하는 연

구의 수가 적은 관계로 실험에 사용된 경관의 종류와 범

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과 연구대상자 그룹이 대부분 20
대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최근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환경 변인의 영향 분석(Khil and Shin, 2020)을 비롯하

여 대상별(Kim et al., 2015), 활동별(Woo et al., 2012) 
치유 효과의 차이 등에 대해 연구되고 있다. 향후 산림경

관의 치유 효과에 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해 치유경관의 

특질을 도출하게 된다면, 치유공간을 위한 산림계획 및 

관리가 보다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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