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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1) 코로나19와 주거트렌드

코로나19(COVID-19)1)는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환자가 발
생하였고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COVID-19 Pandemic)2)을 거쳐 

4년 3개월 만인 2024년 5월 1일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재난 위기
단계의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됐다. 이후 ‘코로나와 
함께’라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시대에 접어들었다. 코
로나19로 인해 현대인의 주거공간내 다양한 생활의 패턴이 변
화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속에서 집은 외부와의 접촉을 줄이
고 온라인과 비대면3)으로 업무, 교육을 이어가는 공간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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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주저자인 이해욱의 박사논문 ‘코로나19 이후 자연치유 환경을 적용한 
시니어 주거공간 디자인 모델 개발 연구(2023)’를 기반으로 수정, 보완하였음.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어 WHO는 2020년 2월11일 공식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 

2)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했다. 
팬데믹(Pandemic)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질병이 전 세계로 
전염·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3) 실생활에서 언택트 라이프(Untact Life)와 온택트 라이프(Ontact Life)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언택트(Untact): 부정(un)+접촉(contact) = 접촉을 하지 
않는다, 온택트(Ontact): 연결(on)+ 접촉(contact)= 온라인을 통해 외부와 
접촉한다.(출처 : 한국클라우드신문, www.kcloudnews.co.kr)

다.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의미하는 
위드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되었다. 집은 보다 다양한 기
능을 갖추고 질병을 자연스럽게 방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장소

가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다.
한편, 재택업무와 자가치료를 하면 독립된 치유공간이 부족

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장애 및 생체리듬이 깨져 심리적 고

통이 동반되기도 한다. 코로나19 감염이 정신질환 위험을 높인
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4). 그래서 기존에 병원이나 복지시설에
서 고려했던 자연치유 혹은 치유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공동주택설계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주택설계는 생활
습관과 관련하여 보수적인 주거문화로 인해 더디게 변화하였

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계기로 변화의 속도와 범위가 커졌다고 
할 수 있다.

(2) 주거공간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집은 기존의 취미·휴식기능이 더욱 중시되었
고 운동·업무 기능이 추가되기 시작했다.5) 부동산거래 플랫폼
의 하나인 직방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주거변화 선호도조
사에서 1순위 47.9%가 취미, 휴식 및 운동기능을 선택했다. 다
음으로 15.4%가 방역, 소독, 환기 기능을 선택했다. 연령별로 
20-40대는 업무기능이 중요하다고 했고 50-60대는 방역·소독·환
기기능이 중요하다고 했다. 집의 위치는 1순위 31.6%가 ‘쾌적성

4) 코로나19 감염된 한국·일본인, 정신질환 위험 높았다, 헬스조선, 2024. 7. 19,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7/19/2024071902138.html)

5) 코로나-19 이후 ‘집의 개념’도 변화...취미·휴식 기능 중시, 아시아경제 2021. 
3. 8. (www.asiae.co.kr/article/2021030809020179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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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influence of Corona, the house has been changed to various spaces such as self-treatment, home work, and home 

training in addition to liv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using trends after COVID-19. And we investigated 
examples of houses that considered a natural healing environment. The conclusion is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Naturopathy environment’ is a specialized design of a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space where residents can 
defend themselves from the dangers of viruses and diseases and heal naturally. After COVID-19, people demand various activity 
spaces such as hobbies, rest, and exercise in their houses. And there is a tendency to demand safer residential space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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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basin, bathroom, sterilizing equipment) to prevent the virus. ② There is a work space in the house where you can work 
from home and also a self-isolation space. ③ The variable walls inside the house can expand two spaces, allowing for various 
activities. ④ House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private life areas and work areas. ⑤ In order to reduce contact with others, this 
type expands the balcony and specially designs the landscaping space of the apartment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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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세권(공원, 녹지주변)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22.8%가 서비스 
및 여유공간(발코니, 테라스, 마당, 다락 등을 꼽았다. 이를 종합
하면 향후 선호하는 집은 취미 휴식 운동기능이 특화되어 있고 

업무기능과 방역기능 그리고 발코니, 테라스 등 외부공간의 확
장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Fig. 1은 주택업계에서 조사한 ’주택구입시 가장 중요하게 고
려하는 내적 요인 응답률‘이다.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이후 
(2021년)를 비교했을 때 2019년에는 단지배치/향(23.5%)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2021년에는 내부평면구조(22.9%)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Fig. 1, The most important factors when buying a house
(출처:코로나19가 바꾼 주택선택기준…,단지배치보다 평면구조, 

연합뉴스, 2021년 11월 16일자, 
(www.yna.co.kr/view/AKR20211116078900003)

  

1.2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본 연구의 목적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국내 공동주

택 건설회사가 제안하고 분양하는 자연치유환경이 적용된 공동

주택의 평면을 조사·분석하는 것이다. 이제 주택전문가들은 국
내 주택시장의 동향 즉, 직접적으로는 방역과 자가치료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홈트레이닝, 재택근무 및 온라인교육 등 자연치
유환경을 이해하고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공동주택의 설계자가 설계작업에서 

자연치유환경을 이해하고 설계에 반영하는데 기초적 자료가 되

기를 기대한다.

1.3 연구의 범위와 내용

본 연구의 범위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국내 다양한 매체, 
특히 인터넷을 통해 자연치유에 대한 정보, 건설회사의 공동주
택의 홍보자료 및 설계도면, 방역기능에 대한 뉴스 등을 수집하
고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건축분야에서 나타난 자연치유환경에 대한 이론

적 고찰을 살펴본다. 
둘째, 선행연구를 조사·분석하여 자연치유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건축계획요소들을 추출한다. 
셋째, 자연치유환경을 적용한 주택설계도면의 사례를 조사

하고 분석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자연치유환경

본 고에서 언급하는 ‘자연치유환경’이란 질병을 예방하고 치
료하는데 스스로 회복하고 자연치유력이 발휘되도록 기능적인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 환경에는 자연요소(빛, 물, 식물, 바
람, 흙/돌 등)가 활용되며 방역기기 및 건축설비, 건축기술 등이 
동원되기도 한다. 장석종(2019)6)은 자연치유를 3개 기능적 요
법으로 나누었다.(Table 1) 

자연치유의 기능적 요법 내용

① 자연적인 치유 스스로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는 것

② 자연을 이용한 치유 자연물질을 이용해 치유되는 것

③ 자연적인 또는 자연을 

이용한 치유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되는 
종합적인 자연치유

출처 : 장석종, 오감 멀티테라피, 서교출판사, 2019

Table 1. Naturopathy and Advance Research

자연치유, 치료, 치유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체
육학대사전에서는 ‘병인(病因)에 대해서 특별한 요법을 취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회복되는 것을 ‘자연치유’라고 기술했다. 표준
국어대사전에서 ‘치료는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치유는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함’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심리적인 측면에서 본 자연치유, 마음치유, 
불안치유, 갈등치유 등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7). 김용
우(2003)는 치료는 의학적인 수단을 통하여 질병을 건강한 상태
로 회복시켜주는 의미로 이해되는 반면, 치유는 그 외에도 환경
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지원을 통해 건강에 접근해 가는 방
법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질병의 회복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8) 
그리고 한자를 보면 치료는 병 고칠 료(療)를 쓰고 치유는 병 

나을 유(愈)를 쓰는데 마음심(心)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치료는 
의사나 의약품과 같이 병을 고치는데 사용하고 치유는 운동이

나 자연적 현상 등을 통해 건강한 원상태로 돌아오게 하는데 초

6) 장석종, 오감 멀티테라피, 서교출판사, 2019
7)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치유농업용어에 대한 인식과 사용, 2016. 12.
8) 김용우, 국내 종합병원 병동부 다인병실의 치유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 계획적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2003,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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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자연치유’, ‘치유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사전적 의미로 ‘자연(自然)’은 명사와 부사가 있다. 
명사는 산, 강, 바다, 동식물의 존재를 말한다. 부사는 ‘사람의 
의도적인 행위 없이 저절로’라는 의미를 지닌다. 치유는 병을 
고치는 ‘치료’와 더불어 자신의 힘으로 병을 이겨내는 힘을 말
한다. 일본성인병예방협회에서는 자연치유력을 높이기 위해서
는 식사, 심리, 운동, 호흡이 기본 조건이라고 했다.9) 이러한 자
연치유환경을 조성하는데 심리적 작용이 중요하며 자연요소

(빛, 물, 식물, 바람, 흙/돌 등)가 주요 역할을 한다.
‘자연치유(환경)’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창한 울리히(Ulrich, 

1991)10)는 인간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물리적, 정신적인 영향
을 미쳐서 건강회복을 촉진시켜 주는 환경이라고 정의하였고 

자연요소를 5분만 바라봐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오지영(2021)은 자연치유환경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치유환

경의 치료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11) 송효주(2009)는 치
유환경이 환자중심의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12), 전종
우(2013)는 치유환경요소 전반에 걸쳐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상
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13) 

2.2 건축분야의 ‘자연치유환경’

건축분야에서 ‘자연치유환경’은 바이러스와 질병의 위험으
로부터 스스로 자연치유가 가능하도록 주거공간을 설계하는데 

최대한 자연요소를 활용하여 특화 설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아직까지 건축에서 ‘자연치유’라는 연구키워드는 흔하지 않
다. 주로 의학, 신학, 심리학분야에서 많이 연구되었다. 건축에
서는 2000년 전후부터 병원에서 치유환경, 치유공간이라는 연
구주제가 등장했었는데 근래에는 병원과 복지시설에서 적극적

으로 적용하고 있다. 
의료전문매체(2010)에서 ‘자연’은 인간과 치유환경의 중간자

적인 역할을 한다. 양내원교수는 “하늘은 시각, 빛은 시각 나무는 
시각과 후각 바람은 촉각과 청각 빗소리는 청각 향기는 후각 등

으로 생기를 불러일으키며 이것이 곧 치유가 된다"며 "최근 이런 
건축 개념이 유럽 등지에도 도입이 되고 있으며,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고 했다.14) 특히 병원에서는 
자연요소를 도입한 정원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환자의 자연치

유력을 높이고 휴식, 힐링, 면회장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9) 일본 성인병예방협회(www.japa.org/tips/kkj_9910/)
10) Roger S. Ulrich, Effects of interior design on wellness: theory and recent 

scientific research, Journal of Health care Interior Design, Vol. 3, 1991, 
pp. 97-109

11) 오지영, 치유환경 설계를 위한 근거기반 디자인 문헌연구, 한국실내디자인
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3(1), 2021, p.136.

12) 송효주, 최상헌, 노인특성을 고려한 노인요양시설 치유환경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1(1), 2009, p. 204

13) 전종우, 김광호, 치유환경의 행태지원성과 지속가능성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2(4), 2013, p. 165

14) "자연치유 공간"으로 변화하는 병원, 메디컬 업저버, 2010년 10.25일자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33)

정림건축에 의하면 미국 40개 건축설계사무소 중 37개가 근거
중심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 국방부 의무부는 모든 의료시

설에 환자중심 개념 및 근거중심 디자인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고 했다. 최근에는 병원뿐만 아니라 학교, 오피스, 교도소, 주거시
설 등에서도 적용되고 있고 도시설계 및 인테리어 디자인 영역까

지 활용되고 있다. 정림건축은 근거중심디자인15)을 특히 병원설

계에 반영하여 친환경건축의 치유환경을 조성하였다.16)

제인 말킨(Jain Malkin, 1992)은 치유환경 요소로서 소음, 환
기, 온도, 프라이버시, 빛, 커뮤니케이션, 자연환경, 색상, 질감, 
가족 등 물리적 요소가 치유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

며17), 그의 또 다른 저서에서는 ‘근거중심 디자인(EBD)’은 “최
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과학적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건

물, 환경을 구축하는 프로세스이다”라고 하였다.18) 또한 쿠퍼마
커스(Cooper Marcus, 2007)는 치유효과 모델을 발표하면서 디자
인 개입으로 환자의 심리 상태를 평온하게 하여 통증의 완화와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심리적 요소라고 하였다.19)  
이현주 외 2인(2022)은 주거공간과 코로나19 후유증 치유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에서 코로나19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치유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81%로 높았고 특히 개인적 공
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각을 통한 자극
은 치유환경에서 정서적·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치유
환경조성을 위한 공간계획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20). 
박인지 외 1인(2017)은 자연을 통한 거주자의 치유방법으로

서 ①개방성 : 큰 창(우울증 감소와 자존감 증가) ②친근성 : 목
재와 석재 등-심리적 안정, ③쾌적성 : 외부공간 조성(심리적·신
체적 치유),④ 안정성: 자연환경(심리적 치유) 등의 요인이 작용
한다고 했다.21) 
건축의 3요소는 구조, 기능, 미라고 한다. 건축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구조이면서 목적에 맞는 기능도 갖추고 아름다운 디

자인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디자인 중심의 건축물이 각광받고 
있는데 미적 디자인뿐만 아니라 충실한 기능에 근거한 디자인, 
여기서는 치료를 자연스레 돕는 치유환경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5) 근거중심디자인(Evidence-Based Design)이란 용어는 근거중심의학
(Evidence-Based Medicine)이란 개념에서 유래했으며 2003년에 미국의 
건축가 Kirk Hamilton이 환경디자인 분야에 근거중심디자인 개념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6) 정림건축, 정림건축의 기본을 되새기다, 2013 정림건축 연감집 발췌 재구성, 
2013. (www.junglim.co.kr/identity/motive/5/view)

17) Jain Malkin, Hospital interior architecture: Creating healing environments 
for special patient populations,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1992, pp. 36-37.

18) Jain Malkin, A Visual Reference for Evidence-Based Design, Center for 
Health Design; 1st edition, 2008. 

19) Clare Cooper Marcus, Healing Gardens in Hospitals. Interdisciplinary Design 
and Research e-Journal. Vol.1, No.1, 2007, pp. 1-27. 

20) 이현주, 조현경, 서지은, 코로나 후유증 치유와 주거공간과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3(1), 2022, p. 138

21) 박인지, 서지은, 자연과의 소통적 관점에서 본 타운하우스에서 거주자 치유를 
위한 계획방법,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6(6), 2017,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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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관련용어와 선행연구(Table 2)

Table 2는 자연치유에 대한 건축분야 선행연구를 알아보기 
위해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22) 등을 통해 ‘자연치유’, 치
유환경’을 검색어로 조사하였다.

관련용어 내용

항상성23)

恒常性

homeostasis
(자연치유력)

(자연치유체계)

∙가와시마 아키라(2014)는 우리의 몸은 손상이 생길 때
마다 자기진단과 자기수정을 통해 이상현상을 정상상

태로 유지·회복하려는 ‘항상성’(恒常性, homeostasis)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자연치유력’이라 부르며 
그 기능적 작용 메커니즘을 ‘자연치유체계’라고 부른다. 

치유공간24)

治癒空間

Healing Space

∙김광호(2008)는 건축물이 건축공간 디자인을 통해 치유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건축가는 병원, 요양원, 공공시설 등에 치유(Healing)이
라는 개념을 접목하여 물리적 치료(Treatment)와 정신
적, 정서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위한 공간 ‘치유공간
(Healing Space)’을 구현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치유환경25)

治癒環境

Healing 
Environment

∙위의 치유공간과 치유환경은 유사하나 치유환경이 더 
넓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정태종(2019)은 의료시설은 기존의 치료환경에서 치유
환경의 조성으로 변화하고 있고 치유환경은 내외부공

간의 자연요소 도입 및 생태건축의 요소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치유환경의 공간구성요소 3개는 외부환경의 연계, 시각
의 연계, 동선과 공간의 연계이다.  

농촌치유관광26)

農村治癒觀光

rural healing 
tourism

∙안지현(2020)은 ‘농촌치유관광’이란 일상에서 벗어나 
농촌자원을 기반으로 치유요소를 지닌 관광과 체험활

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의 일상회복, 건강증진 
등을 추구하는 관광이라 하였다. 

∙치유환경요소는 자연친화성을 중심으로 반영되고 접근
성과 안전성, 안락함의 순으로 반영되었다. 

치유정원27)

治癒庭園

therapy garden

∙권오길(2019)은 치유정원의 치유환경 요소 평가지표를 
접근성, 안전성, 다양성, 편의성, 활동성, 개방성으로 분
류하고 사례시설을 분석하였다. 

∙①치유정원은 생활공간과 근접한다 ②정원에는 응급연
락시설을 설치하여 편의성을 향상한다 ③친숙한 자연

요소를 정원에 적용한다 ④체험활동과 놀이 및 공연 공

간을 설치한다. ⑤작업치료와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계
획한다고 했다.  

Table 2. Naturopathy and Advance Research

22)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www.auric.or.kr)
23) 가와시마 아키라, 의사가 말하는 자연치유력, (이진원, 역), 삼호미디어, 2014, p.1.
24) 김광호, 김종성과 승효상 작품의 허공에서 표현되는 치유성에 관한 비교연구, 
의료·복지 건축(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4(2), 2008, p. 15.

25) 정태종, 의료시설 내 건축공간구성을 통한 치유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 
소우 후지모토 의료시설 사례들의 공간분석을 중심으로-, 의료복지건축, 
25(2), 2019. 6, pp. 17-25

26) 안지현, 김경희, 박의택, 참여디자인 방법을 적용한 농촌 치유관광 공간계획 
수립 연구-치유환경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5(7), 
2020, p. 87-100

27) 권오길, 이재규, 노인요양시설의 치유정원 분석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
문집, 14(3), 2019, pp. 265-278

3. 자연치유환경의 계획요소

3.1 계획요소의 선별(Table 3)

설계자는 거주자의 특성을 배려하여 계획요소를 추출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조사

하여 총 36개의 계획요소를 수집하였고 유사한 요소를 통합하

고 주택을 고려하여 계획요소로 보다 압축하여 연구자가 14개

로 선정하였다.(Table 3, Tabel 4)

3.2 자연치유환경의 특성(Table 4)

위의 계획요소 14개를 토대로 주거공간에 적용할 치유환경

의 특성을 다음 3개로 나눌 수 있다. ①물리적 특성 : 건축적인 

스케일을 고려(거주성) ②심리적 특성 : 자연적인 소재가 역할

(쾌적성) ③ 사회적 특성 : 사회교류와 친목도모의 역할(사회성) 

등이다. 물리적 특성은 대표적으로 거주성을 말하며 심리적 특

성은 쾌적성으로 대표되며, 사회적 특성은 사회성으로 대표할 

수 있다. 이상의 계획요소를 재분류하고 범주화하여 체크리스

트를 Table 4에 기술하였다.

현재까지 자연치유환경에 대한 연구의 경향은 의료·복지시

설에 주력하였으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연치유환경과 주거

공간과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는 설정을 감안했을 때 일반 주

거공간을 비롯하여 특히 바이러스에 취약한 시니어들의 주거공

간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고 관련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

다. 최준호(2020)의 연구에 따르면 오피스, 병원, 학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들은 엄격한 실내환경 기준과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연구되었으나 주거

공간은 미비하다고 했다. 특히 조명, 온도의 경우 주거공간을 

위한 실내환경 성능은 교육 및 업무를 위한 환경 조성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결과를 흔치않게 만들어 낸다.28) 이것은 위드코

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취약한 환경에 직면

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택법에서 ‘건강친화형 주택’이라는 용어로 건축재료 

‘친환경성’의 주택건설기준을 두고 있지만 500세대 이상의 공

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건축자재 일부와 청정 실내환경 

확보를 위한 마감공사 일부 및 환기설비에 대해서만 미미하게 

규정되어 있다.29) 따라서 우리사회 모든 주거공간에 기술적인 

접근 이전에 자연치유환경의 물리적·심리적 요소를 어떻게 적

용시켜야 할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28) 최준호, 코로나-19 이후, 인간중심의 주거공간 연구와 방향, 한국주거학회지, 
15(2), 2020, p. 18.

29) 주택법 제 2조(정의)22.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가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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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고려할 

계획요소
설명 빈도수

빈도수

합계

(순서대로)

대표적인 

계획요소의 

선정*
특성 설명

1 공간성 공간적 구성을 사용자 특성에 맞게 구성하는 성질 12

31 ①공간성

주거공간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획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구성과 내부공간에 대한 정서적 특징을 갖춘 

형상학적 특성  

2 편의성 이용자가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노력 정도의 성실 5

3 편리성 이용자들이 공간 사용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노력 정도의 성질 3

4 사용성 모든 시설을 사용하기 원활한 정도의 성질 2

5 전문성 설치된 시설에 대한 전문적 기능의 성질 2

6 효율성 시설 이용에 대한 노력 대가 정도 비례의 성질 2

7 다양성 다양한 공간에 제공으로 다목적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성질 2

8 호환성 공간구성이 서로 호환 가능도록 구획된 성질 1

9 긍정성 사용자가 공간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긍정효과의 성질 1

10 가변성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공간적 변형이 가능한 정도의 성질 1

11 쾌적성 주거환경에 쾌적성을 유지하는  성질 23
24 ②쾌적성 온습도, 채광, 흡음, 소음, 방역, 소독 등 쾌적함을 주는 특성

12 면역성 사용자의 치유력 보완을 위한 방역, 소독에 대한 방제의 성질 1

13 사회성 다른 요인들과 사회적 교류 및 교감을 갖는 성질 17

24 ③사회성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용자들 

간에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외부적 요인과의 원활한 
관계성을 유지시키고 지역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특성

14 관계성 이용자들 사이에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성질 4

15 공공성 공용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하는 성질 1

16 지역성 지역사회의 가치를 연계하여 문화생활 등을 공유하는 성질 1

17 지원성 사회복지서비스, 일상생활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공유하는 성질 1

18 안전성 환경의 위험요인 으로부터 평온한 심적 안전을 유지 시키는 성질 19 19 ④안전성
주거공간을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안전한 공간으로 
구성하여 거주자가 이용하는데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특성

19 접근성 공간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성질 19 19 ⑤접근성 거주자의 물리적, 시각적 접근성을 표현한 특성

20 프라이버시 공적공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적공간에 대한 성질 11

18
⑥프라이버

시

내외부로부터 사적, 공적으로 분리된 공간구성으로 계획되어 
자신만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특성

21 개방성 공간의 치유적 환경조성을 위한 개방된 정도의 성질 3

22 보안성 내부로 유입되는 물리적, 생물적 요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성질 3

23 친밀성 사용자의 주거시설이 아늑하고 평안한  정도의 성질 1

24 경관성 주변 환경과 어울리고 조망권 및 개방감 있는 공간의 성질 9
14 ◯7 경관성

자연환경, 인문환경, 시각적 환경 등에 경관적 요소를 보존 
또는 활용할 수 있는 특성25 환경성 주위환경 특성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환경의 성질  5

26 기능성 공간별 사용 기능과 목적을 나타내는 성질 11 11 ◯8 기능성
각 실별 기능에 맞는 구성을 하여 기능별 역할과 효과에 대하여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성

27 인지성 공간적 변화와 구성을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성질 8

11 ◯9 인지성

시간 및 공간적 변화, 자연적 소리와 향기를 쉽게 알 수 있고, 
내부공간 구성이 알기 쉽게 구분하여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특성

28 명료성 시설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이해를 하는 정도의 성질 2

29 감각성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치유적 환경 조성의 성질 1

30 친환경성 인공적 환경과 대비되는 환경 친화적인 성질 10 10 ◯10친환경성

인공적 환경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건축 외장재료 및 

마감재료와 실내정원 및 옥상정원, 외부조망 등을 설치하는 
특성

31 경제성 공간구성에 대한 대가와 시설에 대한 유형, 무형 가치의 성질 7
9 ◯11경제성 시설 유지 및 선택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특성

32 유지관리성 시설의 보수 및 유지의 필요한 관리의 용이성의 성질 2

33 상호작용성 상호 소통과 관계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성질 9 9
◯12상호작용

성

방문객 등을 위한 게스트 공간구성 및 구획을 할 수 있는 

공간 구성으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특성

34 거주성 주거시설 거주자가 불쾌감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성질 9 9 ◯13거주성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거주자가 욕구 충족에 

의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특성

35 심미성 이용자 특성에 맞게 시설에 설치하는 색상과 재료 등의 성질 7
8 ◯14심미성

치유환경별 색상을 구성에 맞게 색채하거나 그림 등 예술품을 

설치하거나 아름다운 미적 기능을 적용한 특성36 예술성 거주자의 기호에 맞는 그림, 조명, 채색 등이 반영된 성질 1

Table 3. Design elements of the naturopath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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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치유환경을 고려한 주택유형별 사례 분석

최근 주택설계의 콘셉트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빠르게 변
화하고 있다. 공동주택 설계업계는 바이러스·미세먼지의 유입
을 방지하고 언택트·온택트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한 특화설
계를 개발하고 분양시장에 상품화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사례는 대형건설사가 주도하고 있고 그 사례도 

많지 않다. 그래서 국내 사례들 모두를 수집하여 총 5개 유형으
로 분류하였다.  

(1) TYPE 1 – 방역형 주택(개인위생) (Table-5)
코로나19 이후 주택의 큰 변화는 방역 및 클린룸의 기능이다. 

집은 공부와 업무를 마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휴식공간이다. 
외부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방역기능은 중요한 주택의 

TYPE 1 – 방역형 주택(개인위생)

a. H엔지니어링의 파우더룸
www.newsis.com/view/?id=NISX2020
1026_0001210657&cID=10401&pID=

10400)

클린존

b. H건설의 ‘클린존’ 평면도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0

9281014165420912)

<개인위생 공간>
∙ (그림 a) 가장 기초적인 방역활동인 손을 씻을 수 있는 파우더 
공간을 세대 현관내부에 설치하였다. 

∙이처럼 작은 파우더공간의 설치는 간단한 구조의 변화이지만 
강력한 감염예방이 된다.  

∙ (그림 b) 클린존은 현관과 거실사이에  클린존으로 조성했다. 
클린존에는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차단이 가능한 

클린시스템과 건식 세면대, 팬트리가 설치된다. 또한 
홈오피스나 홈스쿨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계획요소의 적용>
∙물리적 특성 : 기능성, 접근성, 공간성, 인지성
∙심리적 특성 : 쾌적성, 안전성

c. S건설의 클린케어 84㎡ 평면도
(www.skview.co.kr/html/brand/?dp1=news&dp2=newsnotice&mod=view&pg=1&tn=NOTICE&i

dx=448)

<클린케어룸>
∙ S건설은 현관과 실내 사이에 완충공간인 클린케어룸을 두고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는 구조를 개발하였다.  

∙이곳에는 욕실, 화장실, 세탁실을 배치하고 신발살균기, 
살균환풍기, 스타일러스 등을 설치했다. 

∙우측의 안방은 대피 공간과 실외기실을 통합한 발코니를 
두고 <발코니–안방–화장실-드레스룸>으로 이어지는 
방역존이 된다.

∙실내에는 공기질 개선을 위해 제균 환기 시스템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계획요소의 적용>
∙물리적 특성 : 기능성, 접근성, 공간성, 인지성
∙심리적 특성 : 쾌적성, 안전성

Table 5. Personal hygiene Space(clean room)

3대 특성
대표적인 

계획요소

관련된 

계획요소
계획방향의 체크리스트 종합적인 개념

물리적 특성 거주성

∙거주성
∙기능성
∙접근성
∙공간성 
∙인지성

∙기능별 공간의 위치는 적절한가 
∙다기능·다목적의 공간구조인가
∙접근이 편리하고 편의성이 있는가
∙효율적이고 여유있는 공간인가
∙알기 쉬운 구조인가 

∙주거공간의 구조·시설·장식·주위환경 등 생활에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보다 친근하고 쾌적한 환경과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편리하고 안정적인 공간을 조성한다.

심리적 특성 쾌적성

∙쾌적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경관성
∙친환경성 
∙심미성

∙공간은 쾌적한가
∙공간은 안전한가
∙가족구성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가
∙조망·개방감은 확보하는가
∙친환경재료 및 소재 사용하는가
∙ (자연)소재, 색상, 그림, 조명 등이 적절한가

∙거주자의 상황과 요구를 효과적으로 주거공간에 
반영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친환경적이고 미적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사회적 특성 사회성

∙사회성
∙상호작용성 
∙경제성

∙교류공간 및 공용공간을 확보했는가
∙교류시 동선과 소통은 적절한가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비용은 적절한가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보공유와 사회적 교류를 원활하게 하여 삶의 

질을 향상한다.  

Table 4. Characteristics of the naturopath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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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되었다. 외출 후 손씻기, 의류를 살균하는 첫 단계가 현
관이며 기초적이고 중요한 방역공간이 되었다. H엔지니어링과 
H건설은 현관에 손씻는 공간과 살균기능을 둔 방역형 공간을 
두었다. S건설은 클린케어룸에 살균기기를 배치하고 욕실, 세탁
실을 인접하고 동선도 2개로 분리하였다. 안방에는 피난과 발
코니, 드레스룸으로 연결하는 방역존을 특화설계하였다. 

(2) TYPE 2 – <방역+업무/격리>형 주택 (Table-6) 
이 타입은 방역공간과 업무와 격리(침실) 등이 있는 구조다. 

독립공간에서는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및 회의, 홈트레이닝, 자
가치료 등이 이루어진다.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시
행된 재택근무, 온라인수업/회의가 코로나19 이후에도 그 효율
성을 인정받아 유지 발전하고 있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특히 
이 공간은 감염병 확진후에는 자가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가

족과 격리되는 독립공간으로 활용한다.

(3) TYPE 3 – 가변형 주택(공간연계) (Table-7)
이 타입은 기존의 거주기능과 더불어 업무, 교육, 홈트레이닝 

기능을 확보한다. 가변형 주택은 오래전부터 활용되었는데 코
로나19 이후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가변형 
구조의 중요성이 커졌다. 

S물산에서는 현관부분에 방역기능을 위한 가변형 벽체를 설
치하였다. 그리고 거실과 침실 사이에 가변형 벽체를 설치하여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D산업에서 가변형 구조 ‘C2 하우스’ 코로나19 직전에 개발했
지만 코로나19 이후 더욱 발전시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
기도 했다. 

(4) TYPE 4 – 조닝/세대분리형 주택 (Table-8)
조닝/세대분리형 주택은 내부에 독립활동이 가능한 2개 공간

으로 조닝하는 것이다. 기존에 유사한 사례로 현관을 2개를 둔 
세대분리형 주택도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주택내에 업무기능 혹은 사회기능을 분

리하는 경향이 있다. 이 구조는 현관과 근접하여 업무나 사회활
동 공간으로 사용하고 안쪽에는 사적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다. 그림 a는 L건설에서 실버주택용으로 개발한 <침실+욕실>의 
원룸 형태를 2개 배치한 것이다. 
그림 b 역시 L건설에서 개발한 것으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공간과 사적 공간으로 분리한 형태이다.   

(5) TYPE 5–외부공간 활용형 주택(발코니/정원) (Table-9)
주택에서 외부는 발코니, 베란다, 정원(단지조경)이 된다. 특

TYPE 2 – <방역+업무/격리>형 주택

a. K산업의 ‘큐어 스페이스’(치유공간) 평면도
(webzine.kumhoenc.com/webzine/202104/01_kumh

o/kumhotong.asp) 

b. 큐어 팬트리(클린룸+팬트리)
현관 입구와 거실 사이공간에 방역기능을 

추가한다.
c. 큐어 오피스(홈오피스)

드레스룸과 화장을 연계해 업무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한다.

<큐어스페이스>
∙현관에는 방역기능을 추가하고 안방옆에 독립된 업무공간을 추가한 
평면이다.

∙외부바이러스를 차단. 에어샤워청정기, 브러쉬청정기, 의류관리기 등이 
설치된다.  

<계획요소의 적용>
∙물리적 특성 : 거주성, 기능성, 접근성, 공간성, 인지성
∙심리적 특성 : 쾌적성, 안전성

d. S건설의 ‘캥거루하우스’ 84㎡ 평면도
(www.skview.co.kr/html/brand/?dp1=news&dp2=newsnotice&mod=view&pg=1&tn=

NOTICE&idx=448)

<캥거루하우스>
∙명칭대로 캥거루족을 말하며 애초 설계의도는 부모와 함께 사는 
맞벌이부부를 위한 것이지만 방역가능한 침실로 분리할 수 있다. 

∙ 5베이 판상형이지만 독립된 현관과 가변형 벽체를 설치하여 원룸/투룸 
형태로 전환되어 독립공간/독립세대로 생활할 수 있다. 

∙좌측 거실/침실은 격리가능한 원룸의 독립공간으로 사용가능하다. 

<계획요소의 적용>
∙물리적 특성 : 거주성, 기능성, 접근성, 공간성, 인지성
∙심리적 특성 : 쾌적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사회적 특성 : 사회성, 상호작용성

Table 6. Personal hygiene+Isolatio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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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3 – 가변형 주택(공간연계)

a. S물산의 ‘엘리니티’ 101㎡ A형 평면도
(www.raemian.co.kr/community/times/realty/view.do?seq=2061)

b. (슬라이딩도어)거실+침실 / 알파룸)
평상시 개방했다가 필요시 독립공간으로 전환가능하다. 

<가변형 벽체 설계>
∙ S물산은 2019년 11월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Next Raemian Life’ 
콘셉트를 발표했는데 코로나19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애매했던 알파룸은 방역기능과 함께 서재, 홈카페, 드레스룸, 수납 
등 효율적인 공간으로서 거듭났고 가변형 벽체를 설치하여 확장가능하다.

<계획요소의 적용>
∙물리적 특성 : 거주성, 기능성, 접근성, 공간성, 인지성
∙심리적 특성 : 쾌적성, 프라이버시
∙사회적 특성 : 사회성, 상호작용성, 경제성 

c. D산업의 ‘C2 하우스’ 평면도
(www.mk.co.kr/news/realestate/9555158)

<C2하우스>
∙거실과 방들이 사이에 가변벽체를 두어 2배 이상의 거실공간을 
확장해서 활용할 수 있다. 

∙ D산업은 내력벽체를 최소화하고 기둥식을 활용한 가변형 벽식 
구조로 특허권을 인정받았다.  

<계획요소의 적용>
∙물리적 특성 : 거주성, 기능성, 접근성, 공간성
∙심리적 특성 : 쾌적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사회적 특성 : 사회성, 상호작용성, 경제성

Table 7. Variable wall

TYPE 4 – 조닝/세대분리형 주택

a. L건설의 실버주택 단위평면 ‘원룸 원배쓰(one room-one bath)’ 평면도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1/2021012101325.html)

<원룸 원배쓰[one room-one bath]>
∙특히 시니어를 위해 동선을 최소화하고 

<침실+욕실>독립된 개인공간 1개를 추가하였다. 
∙임대 혹은 지인과 함께 쉐어 하우스로도 활용 
가능하다. 

<계획요소의 적용>
∙물리적 특성 : 거주성, 기능성, 접근성, 공간성, 인지성
∙심리적 특성 : 쾌적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사회적 특성 : 사회성, 상호작용성, 경제성

b. L건설의 실버주택 단위평면 ‘소셜 리빙룸’ 평면도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1/2021012101325.html)

<소셜리빙룸[Social Living room]>
∙거실과 다이닝의 기능을 결합한 오픈된 
식당(공용거실)을 두어 고령자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한다. 

∙좌측-퍼블릭공간, 우측-‘프라이버시존’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복도경계에 도어도 설치한다.  

<계획요소의 적용>
∙물리적 특성 : 거주성, 기능성, 접근성, 공간성, 인지성
∙심리적 특성 : 쾌적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사회적 특성 : 사회성, 상호작용성, 경제성 

Table 8. Zoning/separation of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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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근래 공동주택의 트렌드는 외부공간 및 커뮤니티의 특화설

계에 있다. 이제 주택 외부의 단지조경 그리고 공용시설에도 관
심이 높아진 것이다. 외부공간에서 치유환경의 자연요소는 빛, 
물, 식물, 흙/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30) 아파트내 조경과 세대
내 발코니는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고 방역상 안심할 수 있
는 장소가 된다. LH토지주택연구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조경
계획 가이드라인을 도출했다.31) 조경공간에서 여가시간이 코로
나19 이전에 1-2시간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1-3시간으로 
나타났고 30-40대는 2-3시간이 많았다.
아래는 L건설의 대형발코니를 특화설계 한 것으로 특히 실

버주택으로 거실과 식당의 내부공간에서 외부공간으로 시각적

이고 동선의 연계를 꾀했다. 
LH토지주택연구원에서는 조경설계에서 비접촉 사적 공간 

‘포켓정원’을 제안했다.   

5. 결론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주택에서 ‘자연치유환경’은 바이러스와 질병의 위험으로

부터 거주자 스스로가 이를 방어하고 자연치유를 할 수 있는 물

리적·심리적·사회적 공간으로 특화 설계하는 것이다. 나아가 자
연치유는 자연요소(빛, 물, 식물, 바람, 흙/돌 등)를 활용한 심리

30) 김정아, 병원 실내공간의 치유환경 조성을 위한 자연요소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5), 2011, p. 252

31) ‘포스트코로나 시대 아파트 조경,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2022년 4월 21일자
(www.lafent.com/mbweb/news/view.html?news_id=130611)

적 효과도 중요하다.
② 주택내에서 취미, 휴식, 재택업무, 온라인교육, 홈트레이

닝 등 다양한 활동을 요구하고 자가치료, 방역, 소독, 환기 등 
안전한 거주공간을 현대인은 요구하고 있다.
③ 자연치유환경은 물리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이 

작용한다. 물리적 특성에는 거주성, 기능성, 접근성 등의 계획
요소가 있으며 심리적 특성에는 쾌적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등
의 계획요소가 있으며 사회적 특성에는 사회성, 상호작용성 등
의 계획요소가 있다. 
④ [TYPE 1-방역형 주택]은 현관부분에 개인위생 공간을 특

화한 것으로 간단한 손씻기부터 환기 및 살균기기를 설치하는 

등 방역공간을 마련하였다. [TYPE 2-<방역+업무/격리>형 주택]
은 방역과 업무/격리(침실) 등이 있어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및 
회의, 홈트레이닝, 자가치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독립공
간이다. [TYPE 3-가변형 주택(공간연계)]은 가변형 벽체로 2개 
공간을 연결하여 넓은 공간으로 변모한다. [TYPE 4- 조닝/세대
분리형 주택]은 주택내부에 업무기능/사회기능을 하는 영역을 
별도로 두어 거주영역과 분리하는 것이다. [TYPE 5-외부공간 
활용형 주택(발코니/조경)]은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공간
으로 발코니 혹은 단지내 조경에서 비접촉 방역공간을 만들기

도 하고 자연요소를 배치하여 안정감을 준다.
이상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사는 현재 주택구조와 사례를 

살펴보았다. 주택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미래에도 가장 중요
한 역할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다. 자연치유환경이 앞으로의 주택설계 가이드라인에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TYPE 5 – 외부공간 활용형 주택(발코니/조경)

a. L건설의 실버주택 단위평면 ‘비스포크 발코니’ 평면도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1/2021012101325.html)

<비스포크발코니 [bespoke balcony]>
∙세대 내에 프라이빗 파크[private park]를 계획한 것이 콘셉트다. 
특히, 미세먼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외부활동이 줄어든 
시니어(고령층)가 집안에서도 가드닝, 반려동물 케어, 홈트레이닝 
등 다양한 외부 여가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계획요소의 적용>
∙물리적 특성 : 기능성, 접근성, 공간성, 인지성
∙심리적 특성 : 쾌적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경관성, 심미성)
∙사회적 특성 : 사회성, 상호작용성, 경제성

b. LH토지주택연구원의 비접촉 사적 공간 ‘포켓정원’ 시뮬레이션
(www.lafent.com/mbweb/news/view.html?news_id=130611)

<비접촉 사적 공간 포켓정원>
∙거리두기와 사적 공간의 성격을 강조한 비접촉 사적 공간으로 
소규모의 개인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계획요소의 적용>
∙물리적 특성 : 기능성, 접근성, 공간성, 인지성
∙심리적 특성 : 쾌적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경관성, 심미성)
∙사회적 특성 : 사회성, 상호작용성, 경제성

Table 9. Exterior space (balcony/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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