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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본 연구는 노인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건강 및 복지시설의 바이오필릭 디자인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시행된 문
헌연구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데이터베이스에서 노인과 어린이, 청소년 건강 및 복지시설의 바이오필릭 디자인 관련 문헌
을 선정하여 바이오필릭 디자인 요소별 빈도를 분석한 후 비교하였다. 노인시설 관련 문헌 네 개와 어린이 및 청소년 시설 관
련 문헌 네 개를 분석한 결과, 노인시설의 ‘자연의 직접 체험’에 해당하는 바이오필릭 패턴이 아동청소년 시설보다 더 많았고, 
‘공간과 장소 체험’ 패턴은 아동청소년 시설이 더 많았다. ‘자연의 간접체험’ 패턴은 노인시설과 아동청소년 시설이 유사하였
다. 건강 및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아동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자연의 직접체험’ 패턴을 더 많이 활용할 것과 노인의 스
트레스 감소 및 인지강화를 위하여 ‘공간과 장소 체험’ 패턴을 더 많이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키워드 : 치유, 바이오필릭 디자인, 노인, 아동, 청소년, 시설

AbstractㅤThis study is a literature review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biophilic design in health and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children, and adolescents. Studies on biophilic design in such facilities were selected 
from two Korean databases. Eight studies were analyzed based on biophilic design eleme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biophilic design were compared between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those for 
children/adolescents. Elderly facilities exhibited more patterns of ‘direct experience of nature’ than their 
counterparts, while children/adolescents’ facilities displayed more patterns of ‘space and place experience’ 
compared to facilities for the elderly. The pattern of ‘indirect experience of nature’ was similar for both the 
elderly and children/adolescents. We suggest utilizing more ‘direct experience of nature’ patterns, such as 
natural light and water, to reduce stress in vulnerable children and younger individuals. Additionally, 
incorporating more ‘experience of space and place’ patterns may help reduce stress and enhance the 
cognition of older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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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실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현대 인간에게 실내
환경은 정신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간에게 
적절한 실내환경이 주어졌을 때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
으나 실내환경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1]. 치유는 의학에서의 치료 개념보
다 더 넓은 의미로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을 넘어 심리, 사
회, 문화, 환경적 건강에 대한 총체적 개념이다[2]. 간호
와 보건의 기본 원리를 제시한 Nightingale[3]은 병원에
서 환자 주변의 적절한 환기, 채광, 온도 등 물리적 환경
이 환자의 신체와 심리 회복과 치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치유적 환경의 개념은 치료적 환경(therapeutic milieu) 
즉, 환경을 치료적 도구로 활용하는 정신의학적 개념[4]
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건축학에서 정의하는 치유적 
환경의 조건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환경, 긍정적 기
분전환이 가능한 환경, 사회적 관계 형성이 가능한 환경, 
자립적으로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 제안되었다
[5]. 

사회생태학자 Kellert[6]가 주창한 바이오필릭 디자인
은 이러한 치유적 환경의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바이오필릭 디자인은 현대 도시의 환경
에 자연요소를 결합하여 인간의 건강과 안녕에 다양한 이
익을 제공하는 인간 중심의 환경 창조를 의미한다[6]. 

특히 건강이 취약한 인구집단에게 실내환경의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뇌신경과학과 건
축의 융합적 학문인 신경건축학(neuroarchitecture) 분
야를 개척한 Ulrich는 그의 연구에서 입원실의 창밖으로 
숲이 보이는 환경은 환자의 입원 일수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였다[7]. Ulrich의 연구 이후
로 실내환경이 건강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후속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연친화적인 실내환경은 정신장애인의 안정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8], 바이오필릭 디자인 패턴은 혈압 및 심
박수 감소[9], 심리적 스트레스 감소[10]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필릭 디자인은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고 취
약한 건강 조건을 가진 노인과 아동, 청소년에게 더 중요
한 요소이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고령자 비율
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에 노인복지관 등의 지역사회 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고령자의 심리·행동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11]. 특히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실내에
서 머무르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감각쇠퇴,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되므로 시설 내부 환경의 치유적 역
할이 매우 중요하다[12]. 어린이병원과 같은 어린이 시설
의 치유환경은 질병 치료 효과의 향상 외에도 어린이의 
신체와 사회 및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
문에 자연요소의 적극적인 적용이 요구된다[13]

그러나 실제 지역사회의 노인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의
료·복지 관련 기관의 실내환경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
우가 많으므로, 지역사회 건강 및 복지 기관의 실내환경
을 치유환경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신건강 증
진과 치유를 촉진하는 바이오필릭 디자인으로 개선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사회 건강복지 시설의 바이
오필릭 디자인 연구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 변화에 취약한 인구집단
인 노인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건강복지시설의 바이오필
릭 디자인 특성을 세부요소 및 체험특성에 따라 종합적으
로 분석하고 노인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치유환경의 특성
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바이오필릭 디자인
바이오필릭 디자인은 사회생물학자 Wilson[14]이 주

창한 바이오필리아(biophilia, 생명사랑)와 디자인의 합
성어이며, 자연을 향한 인간의 내재적 본성을 기초로 하
고 있다. 인간의 본능은 자연환경으로부터 진화한 것이어
서 유기체적 질서와 생태계로 결합된 환경을 선호하므로 
그 본능에 근거하여 자연적인 요소를 반영한 환경을 만드
는 것이 바이오필릭 디자인이다.

Kellert[15]는 바이오필릭 디자인으로부터 인간이 느
낄 수 있는 세 가지 경험적 특성을 자연의 직접 체험, 자
연의 간접 체험, 공간과 장소 체험으로 제시하였다. 각 경
험적 특성에 따라 바이오필릭 디자인 패턴을 분류한 내용
은 Table 1과 같다.

Kellert는 세 가지 체험특성에 따라 바이오필릭 속성
을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자연의 직접적 체험’ 범주에 
있는 바이오필릭 디자인 속성으로 빛, 공기, 물, 식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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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Patterns Definition

Direct experience of 
nature

Visual connection with nature Provision of internal and external nature, ecosystem, and its change.

Non-Visual connection with nature Provision of auditory, olfactory, tactile, and gustatory stimulation of nature, 
ecosystems, and their changes.

Dynamic & diffuse light Provision of a lively environment with nature through lights and shadows.

Connection with natural systems Provision of an environment where visitors can feel the changes of a healthy nature, 
such as the change of the seasons.

Indirect experience of 
nature

Biomorphic forms & patterns Symbolism, such as shapes, patterns, materials, and ratios that can be observed in 
nature.

Material connection with nature Minimizing processing, and providing natural materials that show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area.

Complexity & order Provision of an environment where visitors can sense various forms of sensory 
information from nature, centered on the hierarchy of natural elements.

Experience of space 
and place  

Prospect Provision of an open environment to observe, view, and monitor the surrounding 
environment.

Refuge Provision of a place where visitors can feel safe and protected from environmental 
changes.

Table 1. Experiences and patterns of biophilic design    

물 등 8개 속성이 있다. ‘자연의 간접적 체험’ 범주에는 자
연 이미지, 자연 재료, 자연 색채, 자연광과 기류, 자연 형
상, 생체모방 등 10가지 속성이 있다. ‘공간과 장소 체험’ 
범주에는 전망과 은신처, 공간의 전환, 문화와 생태학을 
반영한 장소 등 6가지 속성이 있다[15].

2.2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적용한 치유환경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름다운 풍경이나 자연적인 요소 

등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건강에 유익한 호르몬이 분비되
고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됨으로써 마음의 안정과 스트레
스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16]. 한 연구에 의하면, 감옥
의 실내 디자인에 자연적인 요소를 더 많이 제공했을 때 
스트레스 감소와 정신건강 향상 뿐 아니라 인지기능과 학
습능력까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17]. Ulrich[7]는 병
원에 입원한 환자 46명을 병실 창을 통해 숲이 보이는 집
단과 벽돌담이 보이는 집단으로 나누어 다른 환경조건을 
통제한 후 입원일수를 비교한 결과, 숲이 보이는 자리에 
있었던 환자가 벽돌담이 보이는 곳에 있던 환자보다 입원
기간이 더 짧고 진통제 사용 횟수도 적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 그는 동료들과의 후속 연구에서 도시환경보다 자연
환경에 노출되는 기간에 스트레스 회복이 더 잘 이루어졌
음을 증명하였다[18]. 

Ryan과 그 동료들은 바이오필릭 디자인 패턴과 그 효
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실제 자연을 경험하는 것과 자연의 
이미지를 바라보는 것 모두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
고, 자연의 다양한 부분을 접할수록 정신건강에 더 이롭
다고 하였다[19]. 한 실험연구에 따르면, 단기간 숲 풍경

을 바라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혈압과 심
박수가 더 낮고 부정적 감정이 더 적었다[20]. 이러한 결
과를 종합하면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적용한 환경은 신체
적 심리적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문헌검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한국교
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RISS와 대표적인 건축디자
인 문헌 데이터베이스인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AURIC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을 선정하였다. 주요 검색어로는 ‘노인’, ‘아동’, ‘어린이’, 
‘청소년’, ‘복지시설’, ‘의료시설’, ‘병원’, ‘바이오필릭 디
자인’이었으며 출판연도는 바이오필릭 디자인 관련 연구
가 출판되기 시작한 2016년부터 2022년까지로 하였다. 
한국어로 출판된 동료평가 학술지와 학술대회 자료집에 
게재된 문헌 중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들을 구분한 
후 그 중에서 노인,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시설을 대상으로 바이오필릭 디자인 특성을 확인하는 내
용이 포함된 논문을 선정하였으며, 미출판 학위논문은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중복되거나 연구목적에 맞지 않는 문헌을 제외하고, 
노인 시설 관련 문헌 네 개, 어린이 시설 관련 문헌 세 개, 
청소년 시설 관련 문헌 한 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노인 시
설과의 비교 분석을 위해 어린이 시설과 청소년 시설을 
묶어서 아동청소년 시설로 구분하였다. 

두 명의 연구자가 선정된 문헌을 정독하여 Table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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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된 바이오필릭 디자인 세부요소별로 제시된 정도
를 표기하였다. 세부요소가 드러난 정도를 표기하는 방식
과 그 요소의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Park 등[21]의 것
을 따랐다. 즉, 문헌에서 제시된 세부요소 적용빈도를 ‘많
음’, ‘보통’, ‘적음’, ‘없음’으로 분류한 후 ‘많음’인 경우 3
점, ‘보통’인 경우 2점, ‘적음’인 경우 1점, ‘없음’인 경우 
0점을 부여하여 세부요소별 총점을 산출하고 비율을 계
산한 후 최종적으로 체험특성에 따라 평균점수를 제시하
였다. 점수 산정의 객관성을 위해 두 연구자의 점수산정 
과정을 독립적으로 시행하되, 의견이 다르게 제시된 경우 
상호 논의 후 합의하여 결론을 내렸다. 

4. 연구결과

 4.1 시설 특성별 문헌분류 
 4.1.1 노인 시설
선정된 노인 시설 관련 문헌목록은 Table 2와 같다. 첫 

번째 논문[12]은 서울에 위치한 200병상 이상 규모의 13
개 노인 요양병원과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도
입한 8개의 특급 호텔을 비교한 것이다. 다감각적 환경이 
조성된 호텔 사례를 기초로 하여 노인병원시설과 비교 분
석한 결과 노인 요양병원은 호텔보다 바이오필릭 디자인 
요소 적용비율이 평균적으로 두 배 이상 적었다. 두 번째 
논문[11]은 노인복지관 로비 공간의 실내공간 요소를 바
이오필릭 디자인 패턴 및 요소에 근거하여 살펴본 것이
다. 자연적 색상, 개방성 확보, 자연적 소재 순으로 적용
되고 있었고 고정적 요소인 벽, 그다음으로 천장, 가구, 

Table 2. Selected studies on facilities for elderly   

No. Authors 
(year) Theme

A1
Lee & 
Leee 
(2016)

Comparing hotel and elderly care hospital lobby 
spaces, this study approached the creation of a 
multi-sensory space needed by the elderly from a 
biophilic design perspective.

A2
Lee & 
Park 

(2018)

Considering th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indoor space 
elements were divided into fixed elements and 
movable elements.

A3
Lee & 
Park 

(2019)

This study proposed a service platform to create 
nature and immerse yourself in nature using 
immersive technologies such as augmented reality 
and mixed reality.

A4 Lee
(2021)

Derivation of spatial expression characteristics 
through correlation between the concept of 
biophilic design and dementia village

개구부 순으로 패턴 요소가 나타났다. 세 번째 논문[22]은 
노인복지관 공간기능에 따라 자연에 대한 감각을 최대한
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 몰입기술을 
이용한 자연몰입 서비스 플랫폼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네 
번째 논문[23]은 치매 마을의 치유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바이오필릭 디자인 개념의 공간적 표현특성을 자연 체
험성, 자연 모방성, 상호 작용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
이다. 

 4.1.2 아동청소년 시설
선정된 아동청소년 시설 관련 문헌목록은 Table 3과 

같다. 첫 번째 논문[13]은 외국의 20개 어린이병원 공공
공간에서의 바이오필릭 디자인 요소 및 패턴과 특성에 대
한 사례조사를 하였고 치유환경 디자인 유형과 바이오필
릭 패턴 특성에 대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중요도 설문조
사를 실행한 논문이다. 두 번째 논문[24]은 우리나라 어린
이 병원의 치유환경을 조사한 것이며 바이오필릭 디자인 
특성 중 자연의 특징과 빛과 공간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
고 녹색 식물은 주로 외래 환자들의 접촉이 많은 의료 공
간과 서비스 공간에서 사용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세 번째 
논문[25]은 국내외 청소년 센터 4곳을 선정하여 심리 치
유 공간, 복지서비스 공간, 공용 공간으로 분류하여 분석
한 것이다. 바이오필릭 디자인의 표현 요소를 적용한 청
소년 심리치유센터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건강과 
안녕에 있어서 삶의 균형과 자아 정체성을 되찾아 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네 번째 논문[26]은 중국의 어

  
Table 3. Selected studies on faciliti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No. Authors 
(year) Theme

B1 Ha & Lee 
(2018)

This study proposed a plan to apply ‘biophilic 
design’ to public spaces in children’s hospitals to 
create a healing environment in children’s 
hospitals.

B2
Park et 

al.
 (2018)

This study explored examples of biophilic design 
characteristics applied to children’s hospitals in 
Korea that utilized natural light, green plants, the 
shapes and forms of nature, and the evolved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B3
Jang & 

Yun
(2020)

This study analyzed the spatial design plan of a 
youth psychological healing center that applied 
the expressive elements of biophilic design.

B4
Yang & 

Cho
(2022) 

This study compared perceptions of the 
application of biophilic design for emotional 
development in Chines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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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s Elements Detailed elements
Facility for elderly Facility for children/adolescents

A1 A2 A3 A4 Sub
total

Ratio
(%) B1 B2 B3 B4 Sub

total
Ratio
(%)

Visual 
connection 
with nature 

Views and Vistas Glass wall 2 1 3 2 8 66.6 3 3 2 3 11 91.6

Non-Visual 
connection 
with nature 

Air Openable window 3 1 3 3 10 83.3 0 0  0 2 2 16.6
Plants Shrub, flower, grass 3 2 1 3 9 75.0 1 3 2 2 8 66.6
Water Fountain, pond, waterway 1 1 0 2 4 33.3 0  0 0 3 3 25.0
Fire Fireplaces, candle 0 0 1 0 1 8.3 0 0 0 0 0 0.0

Dynamic & 
diffuse light

Natural light Skylignt, clearstory, atrium 1 2 0 3 6 50.0 1 3 3 3 10 83.3
Variety of window 
positions and sizes Window size and position 0 1 1 2 4 33.3 1 3 0 2 6 50.0

Shape of light Shape of light, shade, 
reflected light 0 2 3 2 7 58.3 2 0 0 2 4 33.3

Connection 
with natural 

systems

Animals Fish, bird 1 1 1 0 3 25.0 0 0 0 0 0 0.0

View of weather Courtyard 3 2 0 1 6 50.0 3 0 0 3 6 50.0 

Biomorphic 
forms & 
patterns

Botanical and animal 
pattern Botanical/animal pattern 1 2 1 2 6 50.0 1 2 1 3 7 58.3

Naturalistic shapes 
and forms 

Curved line, obtuse angle, 
oval, arches, vaults, dome, 

spirals
1 2 1 0 4 33.3 1 2 3 3 9 75.0

Images of nature
Sunlignt, water, plants, 
animal, landscape, fire, 
botanical/animal motifs

1 2 2 2 7 58.3 3 2 2 3 10 83.3

Material 
connection 
to nature

Natural materials Timber, stone, fabric 2 3 2 2 9 75.0 3 1 2 2 8 66.6

Natural colors Brown, gray, green 3 3 3 1 10 83.3 0 0 1 1 8.3

Complexity 
& order

Contrasting features 
or opposites

light & dark, open & closed, 
high & low ceilings 0 2 1 2 5 41.6 1 0 0 2 3 25.0

Spatial hierarchy of 
natural elements

Walking trails, complex 
spaces 1 2 1 0 4 33.3 3 1 1 3 8 66.6 

Prospect Openness Front window, void 2 3 1 0 6 50.0 3 1 2 2 8 66.6
External space Terrace, balcony 0 2 0 0 2 16.6 3 0 0 0 3 25.0

Refuge Transitional spaces Pavilion, bench, provision of 
shade 0 3 1 3 7 58.3 2 2 3 3 10 83.3

Artificial light indirect light 0 1 1 0 2 16.6 0 0 0 0 0 0.0 
3=a lot; 2=moderate; 1=little; 0=none; Subtotal=sum of rows by facility; Ratio=subtotal/12

Table 4. Elements of biophilic design from selected studies

린이 시설 6곳을 선정하여 바이오필릭 디자인 특성 요소
와 유아의 정서발달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4.2 바이오필릭 디자인 특성 비교 
노인과 아동청소년 시설의 바이오필릭 디자인 요소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네 개의 노인시설 관련 논문에 나타난 바이오필릭 디

자인 요소 중 가장 많이 적용되었다고 평가된 것은 ‘빛과 
바람의 유입’, ‘자연색’이었고, 그다음으로 ‘실내조경’, 
‘자연재료’, ‘조망으로 열린 전망’이었다. 반대로, 적용 빈
도가 낮다고 판단된 요소는 ‘불의 도입’, ‘외부공간’, ‘인
공적인 조명’이었다.

네 개의 아동청소년 시설 관련 논문에 나타난 바이오

필릭 디자인 요소 중 ‘많음’이 세 개 이상인 요소는 ‘자연, 
생태계 및 그 변화에 대한 전망 제공’, ‘자연광의 최대화’
였고 ‘많음’이 두 개인 요소는 ‘날씨의 인지’, ‘자연적인 
모양과 형태’, ‘자연 이미지’, ‘전이공간’이었다. 반대로, 
‘적음’ 또는 ‘없음’으로 분류된 빈도가 많은 요소는 ‘빛과 
바람의 유입’, ‘수공간’, ‘물의 도입’, ‘생물 환경’, ‘외부공
간’, ‘인공적인 조명’이었다. 

노인시설과 아동청소년 시설의 바이오필릭 디자인 적
용비율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5 및 Fig. 1과 같다. 시설
에 적용된 바이오필릭 디자인 요소 비율의 체험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자연의 직접 체험’, ‘자연의 간접 체험’, 
‘공간과 장소 체험’ 분류별로 평균을 내었을 때 노인시설
과 아동청소년 시설 간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자연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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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체험’은 노인시설이 아동청소년 시설보다 많았고, ‘자
연의 간접 체험’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공간과 장소 체
험’은 아동청소년 시설이 더 많았다.

Fig. 1. Percentage graph of biophilic design

Table 5. Comparison of the percentage of biophilic 
design   

Category Patterns Elements Elder Child
Ratio(%)

Direct 
Experience 
of Nature 

Visual 
connection 
with nature 

Views and Vistas 66.6 91.6

Non-Visual 
connection 
with nature 

Air 83.3 16.6
Plants 75.0 66.6
Water 33.3 25.0
Fire 8.3 0.0

Dynamic & 
diffuse light

Natural light 50.0 83.3
Variety of window 
positions and sizes 33.3 50.0

Shape of light 58.3 33.3
Connection 
with natural 

systems

Animals 25.0 0.0

View of weather 50.0 50.0
average 48.3 41.6

Indirect 
Experience 
of Nature

Biomorphic 
forms & 
patterns

Botanical and animal 
pattern 50.0 58.3

Naturalistic shapes and 
forms 33.3 75.0

Images of nature 58.3 83.3
Material 

connection to 
nature

Natural materials 75.0 66.6

Natural colors 83.3 8.3

Complexity & 
order

Contrasting features or 
opposites 41.6 25.0

Spatial hierarchy of 
natural elements 33.3 66.6

average 53.5 54.7

Experience 
of Space & 

Place

Prospect Openness 50.0 66.6
External space 16.6 25.0

Refuge Transitional spaces 58.3 83.3
Artificial light 16.6 0.0

average 35.4 43.7

5.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노인, 어린이, 청소년 
시설의 바이오필릭 디자인 분석과 관련된 문헌을 종합적
으로 재분석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스
트레스 감소와 이완을 위해 ‘자연의 직접체험’ 패턴을 더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 병원과 같이 건강
이 취약한 어린이를 위한 의료시설에서 개방성, 거주성, 
인지성 등의 요소가 중요하며[13], 자연의 직접 체험을 통
해 시각 및 촉각 자극을 제공해야 한다[13,26]. 빛과 바람
의 유입, 분수와 같은 수공간, 수족관과 같은 생물 환경이 
부족하므로 이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
한다. 특히 어린이의 흥미 유발과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
을 위해 다양한 수종의 실내조경이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
다[13,25]. 

둘째, 아동청소년 시설은 ‘자연의 간접 체험’ 중에서 
갈색, 녹색, 회색 계열의 자연색 사용 비율이 현저히 낮으
므로 향후 아동청소년 시설의 실내환경을 조성할 때 자연
색 사용 비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선명한 원색 계열의 색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색채의 남용으로 인한 혼란과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건강한 사람에 비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푸른색과 
녹색 계열의 색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27], 어린
이 병원이나 청소년 쉼터와 같은 시설의 실내 색채를 계
획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시설에서는 테라스 등을 활용한 외부공간, 
평상이나 벤치를 활용한 전이공간, 간접 조명을 활용한 
인공적 조명을 더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이공
간이나 인공적 조명과 같은 요소는 은신처의 제공 역할을 
한다. 은신처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개인
적 공간이며, 발코니와 인공적 조명을 통해 자신의 영역
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시설 이용 노인의 스트
레스를 감소시키고 인지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
이다.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보이드를 활용하는 노인복지
관이 많지만 이에 따라 공간의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으
므로 물의 도입으로 인한 시원함, 불의 도입으로 인한 따
뜻함 등 다양한 자극이 필요하다[11]. 최근에는 스마트 기
기를 활용하여 가상현실을 통해 공간과 장소 체험이 가능
해지고 있으므로[28], 향후 자연환경을 활용한 신체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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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훈련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문헌만을 대상으로 하
여 분석한 것이므로 노인과 아동·청소년 건강⋅복지시설
의 특성을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 제한점이 있으며, 바이
오필릭 패턴의 세부요소 적용 정도의 시설 간 정량적으로 
비교를 위해 표준화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향
후 연구에서는 바이오필릭 디자인이 적절히 사용된 시설
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생리적, 정서적 특성을 확인하
고, 더 나아가 면담 연구를 통해 바이오필릭 디자인 체험
을 질적으로 탐색해 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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