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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Guideline is to provide basic standardization basis for planning and designing of the dwellings so that 

elderly may live, either with their family or independently, an independently comfortable life style. Dwelling facility is defined 

as a physical area where important activities of daily life are conducted by a person/people and is also the focal place of a 

family. Therefore, the Guideline classifies the areas where daily activities are conducted by type of such activities and 

provides standards to countermeasure for natural physical disabilities of the e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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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1.1. 연구의 목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빠른 고령인구의 증

가로 인해 지 까지 고령자에 한 고려 없이 지어온 거

주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 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 노인

들은 노화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가족  사회의 보호가 

실히 필요하게 된다. 가정보호에 을 두어왔던 고령

자의 보호가 시설보호로 이동하고 이것이 다시 재가보호

와 가정을 심으로 하는 지역사회보호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즉, 노인이 자신의 거주지에 머무르면서 최 한 

독립 인 삶을 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가 력

하는 방안이 극 으로 모색되고 있다. 

******
 회장, 서울시립 학교 도시과학 학 교수, 공학박사

******
 이사, 아주 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 이사, 순애시니어타운 원장, 홍익  건축도시 학원 겸임교수
******
 이사,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표소장, 박사수료

******
 정회원, 서울시립 부설 산업경 연구소 선임연구원, 공학박사

****** 정회원, 서울시립 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 기술표 원에서 실시한 05년도 표
화부문 연구용역 과제  고령자배려 주거시설 표 화연

구로 이루어진 것임.

지역사회보호의 목표가 자신의 거주공간에서 노인이 최

한 독립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할 때 고령자의 

주거공간은 그들의 독립  생활을 최 한 보장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재의 거주공간은 비고령자를 심

으로 계획되어 왔기 때문에 신체 으로 장애를 겪는 고령

자에게는 많은 불편이 따른다. 따라서 모든 주거시설은 

고령자의 거주를 염두해서 이들의 신체  특성을 반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게 고령자가 어느 정도의 장애

를 갖고 있을 지라도 자신의 거주지에서 생활이 가능하도

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 동시에 사회  비용을 감시키는 효과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고령자가 자신의 주거시설에서 가족과 함께 

혹은 독립 으로 편리하게 생활하기 한 주거시설계획의 

기본 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활동의 종류별로 한정하여 

구분하고 이러한 공간이 고령자의 자연스러운 노화와 신

체  장애에 응하기 한 설계의 기 을 제시한다. 궁

극 으로는 국내 주거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고령자의 행

태와 신체치수를 근거로 주거공간의 각 부분에 한 계획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고령자  보호자의 거주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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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

본 연구의 주거시설은 고령자들만을 한 용시설의 

개념으로 근하지 않고 고령자와 그의 가족이 함께 거주

할 수 있는 장소 는 고령자가 독립 으로 거주하는 장

소로 정의하 으며 연구범 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 다.

첫째, 주거시설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모두 포함한

다. 노인의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노인  노

인단독  노인부부가구는 체 노인주거 가구  51.2%

이며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체 노인가구의 43.5%에 

이른다. 따라서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의 표 화의 상도 

노인만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할 경우 많은 문제 들을 

낳게 된다. 이러한 문제 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거시설을 고령자와 비고령자들이 함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물리  공간범 는 주거시설의 내부공간으로 한

정한다. 이는 물리  공간이 외부로 확장될 경우 주거시

설의 종류와 입지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표 화에 상당

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구체 인 항목으로는 주거에 필요한 생활행 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시설내 공간의 형태  크기, 가

구의 배치  크기, 이동의 용이성, 각종 기구의 조작의 

용이성, 안 성 등을 고려하 다.

셋째, 거주 상으로는 고령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 으며 정신  상태는 자연 인 노화의 과정을 겪는 고

령자로 하 고, 신체  상태는 정상 인 고령자에서 휠체

어와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노인까지 용이 가능하도록 

하 다. 비고령자는 65세 미만의 표 체형으로 하 으며 

신체  장애를 갖지 않는 성인으로 설정하 다.

2. 기본 개념  계획방향

2.1 주거시설 표 화의 기본 개념

주거시설의 표 화를 하는데 있어 을 둔 사항은 크

게 독립성, 지역성, 범용성, 가변성으로 하 다. 

첫째, 독립성은 고령자가 자신의 주거시설에서 생활하

는데 그들의 독립성을 최 한 보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고

령자의 독립성은 그들의 재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존엄성과 계된 요한 사항이다. 둘째, 지역성은 주거행

가 국가별, 민족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만의 특성이 반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범

용성은 본 표 화 내용의 용을 고령자 용시설로만 국

한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도 함

께 고려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고령자의 편의성뿐만 아니

라 비고령자의 편의성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표 화의 용 상 역시 일반주택과 공

동주택 등 다양한 주거시설에 모두 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마지막으로, 가변성은 고령자가 자신의 거주시설에

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신체  

변화에 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다. 

2.2 표 화의 과정

1단계 : 고령자  일반인의 기본 인체치수 도출

2단계 : 주거생활에 필요한 기본 인 동작치수

3단계 : 주거생활에 필요한 기본동작공간

4단계 : 주거시설 제실에 동작공간 용

인체치수

동작치수

동작공간

단 공간

주     거

자세 분석
생활 동작을 한 필요공간

동작의 연속
생활 행 를 한 필요공간

생활 행 를 한 소요공간
공간의 확

생활을 한 이용공간
물리  공간

그림 1. 표 화 주거공간 산출과정

3. 련기 고찰

미국과 일본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장애(disability)」

에 한 응책의 일환으로 여러 기 들이 제시되었으며, 

고령자 주거시설을 포함한 고령자 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서 이러한 기 들을 용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계획시에 용되고 있는 여러 기

들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기 들과 비교하여 종합 인 

특징들을 살펴본다.

구 분
국외

한국
미국 일본

련 기

( 련 법령 

 

규정)

미국 장애인법

(ADA) 노인, 신체장애인 등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특정건축물의 

조기확보에 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한 

법률

근 규정

(ADAs)

(ADAag)

미국 국가표

(ANSI A117.1)
동경도 복지거리 만들기 조례

연방 근 규정

(UFAS)
동경도 건축안 조례

국제표 (ISO/IEC GUIDE 71)

표 2. 미ㆍ일ㆍ한 고령자 주거시설 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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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외의 고령자를 한 주거시설 련기  특징

3.1.1 내용상의 특징

미국의 고령자 시설은 '미국장애인법(ADA)'에 제시된 

기 에 의해 계획되고 있다. 신체 으로 부자유한 신체장

애인이 상이며(고령자도 포함) 이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 이다.

일본의 경우, '노인을 포함한 신체장애인 등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특정건축물의 조기확보에 한 법률'과 

‘복지조례'에 의거한 각종 지침들에 따라 고령자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노인과 장애인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

는 시설을 확보, 정비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1) 구성방식  용

미국의 련기 , 즉 '미국장애인법(ADA)에 의거한 기

(ADAs, ADAag)'과 '연방 근규정(UFAS)'의 경우 요

소가 삭제되거나 추가되었을 뿐 구성방식이나 양식은 같

다. 목 과 일반사항을 기술한 후 크게 배치상의 요구조

건과 기술상의 요구조건으로 나뉘어지고, 기술상의 요구

조건은  다시 요소별, 공간별 요구조건으로 각각 기술

되고 있다. 아울러 시설별 요구조건을 제시하여 다양한 

시설에 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국가표 (ANSI A117.1)'에서는 근가

능한 치나 시설을 제시하고 시설이 갖추는 기본 인 공

간과 요소에 용하고 있다. 한 주거유닛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노인을 포함한 신체장애인 등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특정건축물의 조기확보에 한 법률'은 

특정건축물의 규모나 기 을 제시하고 특정건축물에 해당

되는 건물의 경우 제시한 기 을 따르게 되어 있다. ‘복지

조례'의 경우에도 건축물을 구분하여 각 건축물별 기 을 

제시하고 있으며, '건축안 조례' 9 은 특수건축물의 용

도를 제시하고 기 요소를 해당건축물에 용하고 있다.

2) 기타 고려사항

미국은 인체측정학을 근거로 기 을 제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성인을 모두 고려한 최소-최 치수를 제시하고 

있다. 사용자의 근 방향성을 고려하여 기 을 제시하고 

있어 근의 방향이 달라지면 정공간의 산출치수도 달

라진다. 한 해당장소에서의 사용자 행 를 고려하고, 각 

시설별 기 제시를 통한 장소성 역시 고려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며 각 시설별 가장 

기본 인 요구조건만 제시함으로써 장소성을 고려하고 있다.

3.1.2 형태상의 특징

1) 치수

미국 련기 은 두 가지의 치수단 (inch, mm)로 표시

하며 치수표기시 최소～최 치수를 기입하고 있다.

2) 표기(넘버링)

미국의 경우 미국국가표 (ANSI A117.1)을 제외하고는 

도안이 텍스트 간에 삽입되며 도안넘버링은 1부터 시작

한다. 

미국국가표 (ANSI A117.1)은 도안과 텍스트의 넘버링

이 일치하여 한 에 악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체내용이 ‘조’로 이루어지며 각 조별 넘버링은 1부터 시

작한다. 

3) 기타

미국 련기 의 경우 도안 삽입 시 필요에 의해 평면, 

단면이 모두 삽입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법령 주이므로 도안은 삽입되어 있지 않고 가장 기본

인 요구조건과 치수사항만 제시되고 있다.

3.2. 국내의 고령자를 한 주거시설 련기  특징

3.2.1 내용상의 특징

국내 련기 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 한법률’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신체 으로 부

자유한 사람들이 생활을 함에 있어 안 하고 편리하

게 시설  설비를 이용하도록 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1) 구성방식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과 기본사항을 제시하고 있으

며 시행령과 규칙에서는 설치기 ㆍ세부기 을 제시하면

서 안내표시기 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2) 용사항

편의시설의 각 기능을 세분화하여 시설별 기 요소를 

용하고 있다. 

3) 기타 고려사항

편의시설을 매개ㆍ내부ㆍ 생ㆍ안내ㆍ기타시설로 나

어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표시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상시설  공동주택도 포함되어 있다. 

3.2.2 형태상의 특징

1) 치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한법률’ 

 동법 시행규칙에서 사용되는 치수는 모두 마감치수이다.

2) 기타

기 을 제시할 경우 기본 인 요구사항의 제시와 더불

어 치수사항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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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 화 설정의 기 제시

4.1. 치수  면  

생활과 공간과의 정한 상호 계를 만족시키는 치수체

계를 구성하기 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간치수에는 

반드시 용하여야 하는 의무사항과 가능하다면 설치하는 

것이 좋은 권장사항이 있다. 이러한 치수 용은 객 이

고 합리 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그 단기 이 명확하지 

않아 최소치+α, 최 치-α, 목표치±α로 구분하여 최 치수

를 구하고 있다.2) 이를 구체 으로 명시하기 해 본 연

구에서는 유효치수, 유효면 의 치수체계를 사용하며 단

는 모두 mm를 사용한다.

4.2. 고령자 기본 인체치수

본 연구에 사용한 고령자 인체치수는 산업자원부 기술

표 원에서 2003～2004년까지 총20개월에 걸쳐 실시된 ‘제

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자료’를 기본으로 하 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119개 인체측정치수 에서 공간계

획에 필요한 주요 23개 항목만을 사용하 다. 선 자세  

앉은 자세에서의 높이 13개 항목, 길이 6개 항목, 비 3

개 항목, 두께 1개 항목으로 분류한 이 치수는 정  인체

계측으로 동작이나 이동을 수반하는 신체 조건의 범 는 

포함하지 않는다.

상집단은 크게 체 평균의 성인남녀와 60  연령의 

남녀로 구성된다. 70  이상의 연령 에 해서는 자료 

확보상의 문제로 치수조사에서 제외하 다. 평균은 19세

부터 59세 성인의 체 평균을 나타내며 60 의 치수는 

앙 50%범 에 있는 표 체형을 나타낸다.

(그림 2)에 나타난 코드는 23개 항목에 해 인체치수

조사에서 사용한 코드를 그 로 인용하 으며 본 연구에

서는 이를 그 로 용한다.

그림 2. 인체치수 코드번호

2) 김 문 외3인, 건축계획, 세진사, 1994, p.330

(단  : mm)

항 목
평 균 60

남 여 남 여

d101 머리 로 뻗은 주먹높이 2,017 1,859 1,940.3 1,800.3

d102 키 1,709 1,580 1,645.8 1,518.3

d103 높이 1,593 1,470 1,533.8 1,409.7

d105 어깨높이 1,383 1,275 1,338.9 1,223.7

d108 굽힌 팔꿈치높이 1,045 968 1,008.8 924.0

d110 샅높이 777 708 748.2 667.2

d111 주먹높이 758 709 731.9 668.1

d115 무릎높이 439 403 426.7 387.5

d116 가슴 비 315 279 306.0 288.1

d128 몸통 수직길이 681 636 660.1 625.7

d129 벽면앞으로 뻗은 주먹수평길이 699 659 695.0 656.5

d130 벽면 몸통두께 228 234 241.9 270.0

d236 팔길이 577 529 568.7 526.2

d301 앉은키 923 858 887.5 822.9

d302 앉은 높이 806 748 775.3 713.9

d305 앉은 팔꿈치높이 259 247 248.4 228.5

d307 앉은 무릎높이 511 474 492.9 456.8

d308 앉은 오 높이 400 369 383.2 351.9

d309 앉은 엉덩이 무릎수평길이 571 541 554.5 535.1

d310 앉은 엉덩이 오 수평길이 467 445 454.5 442.0

d314 팔꿈치 손끝수평길이 450 412 441.3 408.3

d318 팔사이 비 466 418 444.9 424.8

d320 앉은 엉덩이 비 348 348 341.8 341.6

표 3. 평균  고령자 기본 인체치수 

4.3. 고령자의 동작별 역

정  인체 계측의 1차 자료를 기본으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동  인체치수  걷거나 식사하는 동  인체 치

수의 2차 자료를 만든다. 이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동작

을 행할 수 있는 기본 인 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거주자의 생활양식이나 필요한 요구가 선택될 수도 있다. 

이 게 해서 요소공간이 갖는 최소한의 크기와 형태가 결

정된다.

여기에서 사용한 인체치수는 60  남자를 기 으로 측

정하 으며 휠체어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도 함께 고

려했다.

4.3.1 동작치수

동작치수는 동  인체 계측으로 서 있는 자세, 의자

에 앉은 자세, 바닥에 앉은 자세, 워있는 자세까지의 기

본자세를 나타낸다. 이것은 인체공학에서 말하는 ‘필요공

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건축계획에 응용할 경우에는 이 

치수에 여유를 고려해야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각 자세별로 주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작을 세분화하

으며 세분화된 동작에 필요한 최소공간은 기본 인체치

수를 용하여 산출하 다.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기본 인

체치수의 코드를 ( )안에 명기하여 고령자  일반인의 

치수를 각각 용하여 필요한 치수를 알아 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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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1) 서있는 치수 

인체를 계측할 때는 그 집단의 특징을 알기 해 신장

과 체 을 측정한다. 청소년기부터 50세 정도까지 신체 

각부의 치수는 신장과 거의 비례하므로 신장을 알면 그 

개략치를 알 수 있다. 서있는 자세는 직립, 등펴기, 얕게 

앞으로 구부리기, 깊게 앞으로 구부리기, 얕은 간허리, 

깊은 간허리로 나뉘어서 각각의 치수를 산출한다.

서있는 치수는 길이900mm × 폭600mm × 높이1800mm

에서 모든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있는 치수  직립, 얕게 혹은 깊게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가 주거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2) 의자에 앉은 치수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의 인체 계측은 하퇴높이로 조

한 받침 에 앉은 자세에서 실시된다. 여기서 바닥에서부

터의 높이란 모두 하퇴 높이의 받침  에 걸터앉은 경

우의 치수를 말한다. 서있는 상태에서 벽에 기 는 자세, 

60cm 높이에 걸터앉은 자세, 20cm 높이에 앉은 자세, 일

반 의자와 같은 높이에 앉아 작업하는 자세, 일반 의자에

서 휴식을 취하는 자세, 소 와 같은 편안한 의자에서 휴

식을 취하는 자세로 세분화하 다.

주거생활에서 작업자세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 의

자에 앉은 치수는 길이1200mm × 폭600mm × 높이

1500mm 범 내에서 모든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3) 바닥에 앉은 치수

온돌문화로 인해 기본 으로 좌식생활을 하는 우리나라

에서는 의자에 앉는 것보다 바닥에 앉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긴다. 따라서 의자에 앉는 것과 달리 바닥에 앉는 경우 

장시간 앉아있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다양한 자세에 

한 고찰이 필요하여 9가지로 세분화 하여 각각의 치수를 

산출하 다. 

주거생활에서 쪼그리고 앉기, 책상다리, 다리뻗기가 가

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 바닥에 앉은 치수는 길이1300mm 

× 폭700mm × 높이1200mm 범 내에서 모든 동작이 이루

어지고 있다.

4) 워 있는 치수

워 있는 자세는 노인이 취침  병상에 있는 경우에 

필요한 치수이다. 따라서 몇 가지 자세로 축소되고 응용

동작 한 많지 않아 인체 계측은 입체치수에서 많이 벗

어나지 않는다. 바로 눕기가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워 있는 치수는 길이1750mm × 폭600mm × 높이

600mm 범 내에서 모든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작별로 용치수를 살펴본 결과 최  필요공간을 찾

을 수 있었다. 이 공간에서는 동작별로 세분화된 모든 행

가 가능한 크기이다. 단, 이 공간은 각 동작이 연속 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세분화된 부분별 동작이 행해지

는 것으로 본다. 

휠체어 이용을 한 공간은 의자에 앉은 자세  작업

자세에 해당되는 공간과 휠체어 길이  폭에 해당되는 

공간에서 큰 쪽을 선택하고 이를 이용하기 한 여유공간

을 더한 것으로 한다.

4.3.2 동작공간

사람, 도구, 가구, 설비, 건축구성재 등과 직  련을 

가진 일상의 생활동작에 있어서 인체 동작치수에 기능

으로 필요한 치수를 더한 것을 동작공간이라고 한다. 즉, 

동작공간은 인체치수(동작치수)+물건치수+여유치수의 공

간이다. 동작공간 치수를 규정하는 요인은 행동 , 환경 , 

기술 , 사회․경제  조건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행동  

조건을 심으로 살펴본다.

동작공간은 정상인의 경우에 필요한 동작공간을 먼  

살펴보고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간을 살펴보았다. 특

히 행동 장애에 의해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경우는 

보조인을 한 공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요하다. 

주거에서 주로 일어나는 동작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고령자와 비고령자의 인체치수 변화와 련된 문의 여닫

음, 탈의, 세면, 샤워, 보행, 식사, 용변, 조리, 세탁, 휴식과 

같이 주요동작을 크게 10가지로 분류하고 각 동작에 필요

한 공간을 앞서 살펴본 동작치수와 인체치수  가구치수

를 근거로 하여 산출했다. 치수는 평면상의 소요면 을 

한 가로․세로길이를 나타내며 소요면 과 상 계가 

은 높이는 언 하지 않았다. 각 동작공간의 코드화로 

주거공간에 용할 때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 으며 아

울러 산출자료에도 코드를 명기하여 근거자료를 찾아볼 

때 용이하도록 하 다.

1) 문의 여닫음

통행에 필요한 문의 폭은 휠체어가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폭으로 한다. 한 휠체어 사용자를 한 여유공간

과 문의 개폐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A-1

 [직립(d130) + 팔안쪽길이(d237) + 출입문 폭] x

 [직립(d318) + 출입문 폭] 

 = 1,295 x 1,544

∙출입문 앞쪽은 직립상태에서 상지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문 뒤쪽은 출입문의 원활한 개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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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출입문 개폐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유공간을 

함께 확보한다.

A-2
 [휠체어 폭 + 출입문 폭] x [휠체어 폭 + 출입문 폭]

 = 1,500 x 1,400

∙휠체어사용자일 경우는 원활한 출입문 개폐공간과 개

폐시 휠체어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휠체어 여유공간

을 확보해야 한다.

그림 3. 문의 여닫음 동작공간 (A)

2) 탈 의 

옷을 갈아입는 데 필요한 동작공간은 행 자의 인체치

수에 비례하여 가변 이다. 한 고령자의 경우에는 선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기 불편한 경우가 많아 앉아서 탈의

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B-1

 [직립(d130) + 팔길이(d236)] x

 [직립(d318) + 팔길이(d236)]

 = 811 x 1,014

∙상의 탈의시에는 직립상태에서 상지의 후좌우 원활

한 동작공간을 확보한다.

∙하의 탈의시에는 얕게 앞으로 구부리는 동작에 하지

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B-2

  [작업자세(d319) + 팔길이(d236)] x

 [작업자세(d309+d419) + 앉은 무릎높이(d307)]

 = 1,014 x 1,047 

∙고령자일 경우는 앉아서 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자세에서 상지  하지를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

록 고려한다.

그림 4. 탈의 동작공간 (B)

3) 세 면 

화장 선반이나 면의 벽에 머리가 부딪치지 않도록 세

면 의 안길이 치수에 주의하고 뒤쪽에도 허리의 움직임

을 한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휠체어의 경우는 하지를 

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면  하부의 배수용 배

이 방해되지 않도록 벽면 가까이에 설치한다.

 

C-1

[직립(d130) + 팔꿈치 주먹수평길이(d315) + 세면  길이)] x

 [직립(d317) + 팔안쪽길이(d237)]

 = 833 x 962

∙얕게 앞으로 구부리는 동작에 상지를 자유롭게 움직

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세면이 이루어지

도록 한다.

C-2

 [휠체어 길이 + 세면  길이] x

 [휠체어 폭 + 아래팔 수평길이(d313)]

= 882 x 1,400

∙휠체어사용자일 경우는 휠체어가 세면 로 원활히 드

나들 수 있는 공간과 세면  길이 에 해당하는 공간

을 확보한다.

그림 5. 세면 동작공간 (C)

4) 샤 워 

서서 씻을 경우 샤워기에 머리를 부딪치지 않도록 하고 

고령자의 경우 선채로 씻기에 불편한 경우가 있으므로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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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씻거나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을 확보한다.

D-1

 [직립(d130) + 팔길이(d236)] x [직립(d318) + 

팔길이(d236)]

 = 1,014 x 811

∙직립상태에서 상지를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을 확보한다.

D-2

 [보조기구 길이 + 앉은 오 높이(d308)] x

 [보조기구 폭 + 아래팔 수평길이(d313)]

 = 862 x 1,383

∙앉아서 씻을 경우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충분히 뻗을 

수 있는 공간과 상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

간을 확보한다.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는 보조인

이 앞으로 깊게 구부릴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림 6. 샤워 동작공간 (D)

5) 보 행 

지팡이 사용자를 한 필요 보행폭은 일반 으로 휠체

어를 한 보행폭보다 크다. 목발일 경우에는 지팡이를 

바닥에 붙일 때의 폭보다 흔드는 폭이 더 크다. 휠체어를 

사용한 보행 폭은 휠체어 폭 이외에 여유공간이 필요한데 

이때의 여유는 팔꿈치 폭이 아니라 손을 흔드는 폭을 고

려하여 정한다.

E-1

 [직립(d130) + 팔길이(d236)] x

 [직립(d317) + 팔길이(d235)]

 = 709 x 811

∙직립상태에서 상지와 하지를 후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E-2

 [얕게 앞으로구부리기(d301) + 팔길이(d236)] x

 [얕게 앞으로구부리기(d317) + 팔길이(d236)]

 = 950 x 1,456

∙목발일 경우 목발을 짚고 이동하여 다시 목발을 짚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때 목발의 폭은 한

팔길이정도 확보한다.

E-3

 [휠체어 길이 + 앉은 오 높이(d308)] x

 [휠체어 폭 + 아래팔 수평길이(d313)]

 = 882 x 1,400 

∙보행기를 사용할 경우는 얕게 앞으로 구부릴 수 있는 

공간과 보행기의 공간을 확보한다.

그림 7. 보행 동작공간 (E)

6) 식 사 

서서 물건을 운반하는 공간과 의자를 빼고 당길 때의 

치수를 충분히 고려한다. 휠체어의 경우 팔걸이가 테이블 

아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치수를 고려해야하고, 발올림

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부를 비워둔다. 식기는 사용자

의 범 안에 들어가도록 한다.

F-1

 [휠체어 길이 + 테이블 길이] x

 [휠체어 폭 + 아래팔 수평길이(d313)]

 = 816 x 1,116 

∙의자  휠체어를 사용할 경우 테이블아래로 원활히 

드나들 수 있는 공간과 식탁공간을 확보한다.

F-2

 [책상다리(d310) + 테이블 길이] x

 [책상다리(d309) + 아래팔 수평길이(d313)]

 = 882 x 1,400 

∙바닥을 이용할 때는 정좌나 책상다리를 할 수 있는 

공간과 테이블 공간을 확보한다.

그림 8. 식사 동작공간 (F)

7) 용 변 

변기와 면의 벽이 무 가까워 머리가 부딪치지 않게 

해야 한다. 휠체어의 경우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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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의 편의를 증진시킨

다.

G-1

 [얕은 간허리(d130) + 아래팔수평길이(d313) + 변기길이] 

x 

[작업자세(d319) + 팔꿈치주먹수평길이(d315)]

 = 776 x 1,104 

∙변기에 앉고 일어서는 동작  상지를 자유롭게 움직

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그림 9 용변 동작공간 (G)

G-2

 [직립(d130) + 휠체어 길이] x

 [직립(d317) + 휠체어 폭 + 변기 폭]

 = 1,342 x1,401 

∙휠체어를 사용할 경우 휠체어가 회 할 수 있는 공간

을 확보하고 이 외에 보조인을 한 공간을 확보하여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8) 조 리 

조리  에 수납부분을 만들 경우에는 수납물을 꺼낼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한다. 휠체어를 한 조리 는 그 

에 발올림 가 들어가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뒤쪽

으로 회 하여 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가능

한 한 배 은 벽면에 가깝게 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

의하고 조리  에 기구를 배치할 때는 통상 인 작업 

역에 들어가도록 고려한다.

H-1

 [직립(d130) + 팔꿈치 주먹수평길이(d315) + 조리  길이] 

x 

[직립(d319) + 팔길이(d236)]

 = 1,025 x 1,112 

∙직립상태에서 상지를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

과 수납공간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H-2

 [휠체어 길이 + 조리  길이] x

 [작업자세(d319) + 팔길이(d236)]

 = 1,025 x 1,400 

그림 10. 조리 동작공간 (H)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휠체어활동 공간과 조리 공간

을 확보한다.

9) 세 탁 

세탁기공간 외에 세탁물을 원활히 옮길 수 있도록 충분

한 공간을 확보한다. 휠체어 사용자를 해 필요한 경우 

세탁기가 놓여 있는 바닥면을 낮추거나 높이는 등의 작업

이 요구된다. 

I-1

 [직립(d130) + 아래팔 수평길이(d313) + 세탁기 길이] x

 [직립(d317) + 팔안쪽길이(d237)]

 = 833 x 942 

∙직립상태에서 상지를 움직이면서 얕게 앞으로 구부릴 

수 있는 공간과 세탁기공간 외에 세탁물을 담는 공간

을 확보한다.

I-2

 [휠체어 폭 + 세탁기 길이] x

 [휠체어 길이 + 아래팔 수평길이(d313)]

 = 1,362 x 1,320 

∙휠체어를 사용할 경우 휠체어가 원활히 드나들 수 있

는 공간과 세탁기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림 11. 세탁 동작공간 (I)

10) 휴 식 

휠체어의 경우는 앉았을 때의 인체 치수 외에 다리를 

아무 게나 뻗기도 하고 머리를 뒤쪽으로 기울이기도 했



고령자를 한 주거시설 치수 표 화과정에 한 연구

韓國醫療福祉施設學 誌 12권 2호 2006年 7月  101

을 때의 동작공간을 확보한다. 바닥에 앉는 경우 장시간 

바르게 앉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책상다리, 다리뻗기, 

으로 앉기 등 다양한 자세에 한 배려가 요하다. 일어

서는 동작은 앉는 동작에 비해 머리부분이 크게 돌출되는 

경향이 있으며 난간이나 지팡이 등 보조기구를 사용할 경

우도 고려해야 한다. 

J-1
 [총길이(d226)] x [직립(d319) + 팔길이(d236)]

 = 1,025 x 1,433 

∙의자  바닥에 앉을 경우 총길이에 해당하는 공간을 

확보하여 상지  하지를 자유롭게 움직여 충분한 휴

식을 한 공간을 마련한다.

J-2

 [휠체어 길이 + 앉은 무릎높이(d307)] x 

[휠체어 폭 + 팔길이(d236)]

 = 1,189 x 1,593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휠체어공간 외에 상지나 

무릎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그림 12. 휴식 동작공간 (J)

기본동작공간의 용치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평 균 60

남 여 남 여

A
문의 
여닫음

1,313 x 1,546 1,268 x 1,516 1,295 x 1,544 1,275 x 1,537 

1,500 x 1,400 1,500 x 1,400 1,500 x 1,400 1,500 x 1,400 

B 탈 의
805 x 1,040 767 x 947 811 x 1,014 796 x 951 

1,040 x 1,077 947 x 1,013 1,014 x 1,047 951 x 992 

C 세 면
862 x 956 787 x 939 833 x 962 768 x 968 

887 x 1,400 862 x 1,400 882 x 1,400 858 x 1,400 

D 샤 워
1,040 x 805 947 x 767 1,014 x 811 951 x 796 

867 x 1,398 842 x 1,367 862 x 1,383 838 x 1,352 

E 보 행
728 x 805 664 x 767 709 x 811 656 x 796 
971 x 1,494 887 x 1,383 950 x 1,456 878 x 1,349 
887 x 1,400 862 x 1,400 882 x 1,400 858 x 1,400 

F 식 사
836 x 1,133 783 x 1,087 816 x 1,116 773 x 1,080 

887 x 1,400 862 x 1,400 882 x 1,400 858 x 1,400 

G 용 변
800 x 1,096 725 x 1,080 776 x 1,104 748 x 1,108 

1,329 x 1,415 1,338 x 1,378 1,342 x 1,401 1,370 x 1,371 

H 조 리
1,050 x 1,106 953 x 1,089 1,025 x 1,112 976 x 1,118 

1,050 x 1,400 953 x 1,400 1,025 x 1,400 976 x 1,400 

I 세 탁
862 x 929 787 x 938 833 x 942 768 x 970 

1,367 x 1,320 1,342 x 1,320 1,362 x 1,320 1,338 x 1,320 

J 휴 식
1,050 x 1,469 953 x 1,362 1,025 x 1,433 976 x 1,323 

1,196 x 1,608 1,149 x 1,572 1,189 x 1,593 1,146 x 1,557 

표 4. 기본 동작공간 용치수
단  : mm

5. 결론

지 까지 고령자에 한 건축계획의 기본 자료는 미국, 

일본 등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한국인의 신체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 기술표 원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자료’의 국내 고령자 인체치

수 자료를 근거로 국내 거주환경  고령화에 따른 신체

 변화를 고려하여 거주시설에서 고령자가 독립 으로 

혹은 가족과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기본  설계 지침  

기 제시를 한 기  연구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 화를 한 상시설과 거주 상을 각각 제시

하 다. 상시설의 경우 고령자와 그의 가족이 함께 거

주할 수 있는 장소 는 고령자가 독립 으로 거주하는 

장소로 정의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모두 포함한다. 

거주 상은 크게 고령자와 비고령자로 구분하 다. 즉 노

인들만을 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과 일반인이 

모두 거주할 수 있도록 하 다.

둘째, 고령화를 먼  한 선진국의 련기 을 고찰하

여 종합 인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고령자를 

한 기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포 이고 체계 인 

국내 고령자 주거시설 표 화 기 의 틀을 제시하고자 하

다. 

셋째, 고령자를 한 표 화 설정의 기 은 크게 인체

치수, 동작치수, 동작공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인체

치수는 산업자원부 기술표 원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

사 자료’의 국내 고령자 인체치수 자료를 인용하 으며 

동작치수  동작공간은 인체치수를 근거로 하여 도출하

다. 동작공간은 주거에서 일어날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크게 10가지로 분류하여 심층분석하 다. 

넷째, 일반인의 치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제시하

다. 주거시설에서 필요한 치수산출식을 제시하여 고령

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치수를 반 할 수 있게 하 다.

다섯째, 표 화 설정의 기 을 살펴본 결과 주거에서 

주로 일어나는 주요동작은 연령별 차이에 비해 남녀의 차

이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남녀의 차이는 최  145mm까지 

보이는 반면 연령별 차이는 최  40mm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 고령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곳이므로 

연령별 차이뿐만 아니라 남여의 차이도 함께 고려해야 하

므로 여유공간은 최소 150m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 기술표 원에서 실시한 고령자의 

인체치수에서 동작치수, 동작공간을 도출하여 주거공간에 

필요한 기본 인 기 들을 마련하 다. 이러한 기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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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편의성을 증 시킬 수 있는 거주시설 계획시 주

거시설 각 부분에 용하기 한 기본 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한 고령자를 한 시설(양로시설, 요양시설, 

문요양시설 등)의 건축계획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재 조사된 인체치수가 기본 정지치수를 기본으

로 하고 있으며 동 인 치수는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의 동작치수와 동작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한 치수

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향후 동  치수가 조사되

면 본 연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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