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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ollege students’ visual interest and their needs for planning 

of kitchen space in One-Room of a multi-family house, which are predominantly occupied by their 

single households. To achieve this, an eye-tracking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10 undergraduate 

students from J University to examine their visual characteristics before and after the renovation of 

kitchen spaces in One-Room of multi-family houses. Stimuli for the experiment were created based on 

real estate floor plan data near J University and literature reviews, consisting of basic elements (cooktop, 

microwave, refrigerator, and makeshift table) and additional elements (washing machine and virtual 

window). For each of the two types of kitchen spaces in a One-Room, five stimuli were produced: one 

before renovation and four after renovation. The analysis results, based on Key Performance Indicator 

(KPI) statistics, revealed that tiles and the washing machine showed higher visual frequency and dwell 

time, while the stove and makeshift table exhibited relatively lower values. Furthermore, when 

comparing the washing machine and the virtual window shown in the post-renovation images, the eye-

tracking analysis values for the washing machine were notably higher. The eye-tracking experiment 

results indicated that, when considering the improvement of kitchen spaces within integrated One-Room 

of a multi-family house layouts, the inclusion of the washing machine as an additional element in the 

kitchen area is a more critical factor than the inclusion of a makeshift table among the basic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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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주거요구가 높은 

주방공간의 시각적 관심을 파악하여 개선 시 원룸 주방공간 계획 시 고려할 점을 파악한 

것이다. J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원룸 주방공간의 개조 전후에 대한 주시특성을 파악

하였다. 이를 위해 원룸에 거주하는 청년 10명을 대상으로 시선추적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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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사용한 자극물은 2가지 유형의 원룸 주방공간 이미지를 개조 전 각각  1개, 개조 

후 각각 4개로 제작하였다. 시선추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에서 나타난 상위 요소는 싱크대 벽면 타일과 세탁기로 주시빈도 및 시선체류시간 등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상부장과 간이식탁은 그 값들이 낮았다. 식사와 조리기능을 수행하

는 조리대+쿡탑에 대한 주시빈도와 체류시간도 KPI가 높은 점을 볼때, 주방의 기본기능

에 대한 관심은 인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개조 후 이미지에서 나타난 세탁기와 

가상창문을 비교하면 세탁기에 대한 시선분석값이 높았다. 따라서 원룸 공간에서 주방공

간의 개선을 고려할 때, 기본요소 중 간이식탁의 포함 여부보다는 추가 요소인 세탁기의 

적용 여부가 주방공간 계획의 관심 요소이므로 이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어: 원룸, 주방, 시선추적, 주시특성 

 

1. 서론 

소득의 증감, 대도시 일자리 기회와 개인주의 확대 등으로 사회가 새롭게 변화하며 

나타나는 사회적 이슈가 1인 가구의 증가이다. 국가지표에 따르면 전체가구 중 

1인가구는 2000년 15.5%에서 2022년 34.5%로 2배 증가하였고 20~30대 1인 가구는 약 

1/3이 넘는 12.3%의 청년층이다. 이런 청년층에게 혼자서 자유롭게 즐기는 문화가 하나의 

트렌드로 되었고, 그중에서도 가장 흔히 나타나는 혼밥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1]. 이런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마주한 새로운 식생활 

문화는 주방공간 활용의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늘어나는 외식과 간편식 

이용 등으로 식생활 공간은 간단한 식사나 저장을 위한 공간이 자리하는 등 주거공간 

내에서 그 역할이 축소되었다[2]. 또한, 1인가구는 생활 중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서 

균형 잡힌 식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42.4%로 가장 높게 지적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20대 청년이 46.6%로 가장 높게 식사 문제를 제기하였다[3]. 이는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의 경우 다인 가족 가구의 주택에 비해 전체적인 공간이 협소하고 

화장실과 욕실을 제외하고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독립적인 주방공간 마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4]. 그리고 원룸의 특성상 좁은 내부 공간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패턴을 이루게 되므로, 쾌적한 주거 공간의 의미에서 벗어나 수면과 식사를 위한 기본 

장소로서의 공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5]. 식사에 대한 중요성은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주거공간에서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주방공간 

요소와도 연결된다. 식사를 하기 위해 조리를 하는 주방공간의 시설지원이 편리하게 

갖추어진 환경은 주거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6][7]. 하지만, 청년들은 건강을 위한 식생활 

관리뿐만이 아닌 그들의 행복감과 직결된 주거 공간 내 적절한 조리와 식사 공간의 

확보에서도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8]. 더욱이 원룸에 대한 선행연구는 협소한 

공간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관점에서 거주자 만족도 및 선호도 그리고 공간 실태를 

다루거나[9][10], 원룸에서 개선이 필요한 마감과 균열의 하자 또는 안전과 소음 문제 

제기, 필요한 커뮤니티시설과 주거 서비스에 대한 연구였다[11][12]. 그러나 1인 가구의 

기본 식생활을 공간적 관점인 원룸의 주방공간을 중심으로 청년의 건강과 행복을 지원할 

수 있다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주방공간의 개선 방향을 공간사용자의 관심과 

생각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타내는[13] 시선추적기법의 실증적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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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J 대학 인근 원룸에 거주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 생활 

및 식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원룸 주방공간 개조를 계획하고, 개조 전후에 대한 주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시특성 분석으로 원룸 주방의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자의 관심도를 파악하여 신규 원룸 공급의 공간계획이나 기공급 원룸의 개선 시 

고려할 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원룸 주방공간의 이해와 공간 관심 분석을 파악하기 위한 시선추적기법 

2.1 원룸과 주방공간 

흔히 원룸이란 세대별로 취침, 휴식, 취사와 식사의 기본 생활의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며 욕실·화장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한 주택을 뜻한다. 

법적으로 원룸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생활주택) 1항의 제1조 소형주택 요건 

중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이 설치되어야 하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고 주거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공동주택을 말한다[14]. 원룸은 이처럼 방 하나의 작은 공간으로 되어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특징이 있다[15]. 원룸은 대학가 주변에 밀집하여 

조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16]. 

원룸(One-Room)은 국내에서 생겨나고 활용하는 단어로서 영어로는 스튜디오(Studio)로 

표현된다. 이는 침실, 거실, 주방의 구분이 없이 모든 공간의 기능이 한 공간에 집중된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어 대학생이나 미혼 직장인, 원거리 출·퇴근자, 주말부부 등 1인 

가구를 위해 일시적인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17]. 현대 사회에 들어서며, 주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생활 수준의 상승으로 이에 발맞추어 건축 자재나 주택 내부 설비 및 

시설에 대한 고급화 및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원룸 주거에 대해 

수익을 위한 경제성에 치중되어 거주 공간의 삶의 질 측면에서 채광, 환기, 방음 및 

안전, 시설 설비 등에서 열악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11]. 특히 주거 환경적 

측면에서의 원룸 주방은 조리, 수납, 식사 등의 기본적 기능과 더불어 환기 성능 및 

가전이나 싱크대의 시설지원이 삶의 질 측면에서 공간의 기능성 향상을 통한 쾌적한 

생활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주방공간은 주거 공간 내에서 음식을 저장하고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그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음식을 만들거나 차리는 공간 혹은 방’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렇듯, 주거 공간 내 필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다. 주방공간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간의 의미가 변화해 왔는데, 여성의 사회 진출 이후 개인주의 확산과 외식 및 

간편식의 확대 등 사회적 가치관 변화 및 새로운 주거 문화의 형성은 주방공간의 의미를 

식사와 음식 저장에서 나아가 조리 방법 등을 제시하는 스마트한 공간으로까지 

확장시켰다[2]. 우리나라에서 주방은 1960년대 아파트가 지어진 이후 주방은 입식으로 

변화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강조하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함과 

동시에 요리는 끼니를 위한 일이 아닌 취미로 변화되었다. 또한, 거주 공간에 자신의 

개성을 표현한 홈카페 혹은 홈바와 같은 작업실이 만들어지며 주방의 형식과 역할의 

변화를 이루어 냈을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방을 단순한 요리 공간이 아닌 향유하는 

공간으로 변화시켰다[18].  

주방공간의 구성을 보면, 크게 물을 사용하는 영역과, 불 사용 영역, 그리고 수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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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영역의 구성을 위해 다양한 주방 가구가 설치되는데, 

이는 주방에서 작업의 흐름에 맞추어 준비대,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와 배선대 순으로 

배치된다. 이와 같은 주요한 주방 가구의 배치 순서는 거주자의 생활 방식이나 주방의 

크기 및 배치 형태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갖게 된다[19]. 주방 유형 구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주방의 경우, 분리형(거실이나 식당∙주방이 완전히 독립된 형식)이나 

혼합개방형(거실∙식당∙주방이 한 공간에 있거나, 주방의 일부에 식당을 결합한 것, 혹은 

주방을 제외하고 거실과 식당을 혼합한 형태)으로 나눌 수 있으나[20], 원룸에서 주방 

공간은 일체형(화장실 제외 모든 공간이 함께 있는 경우)과 분리형(주방 분리, 주방과 

베란다 일체, 주방의 완전 분리)으로 나눌 수 있다[9]. 원룸에 따르면 주방공간은 

일체형이나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음식 냄새 환기로 베란다에 주방을 설치하는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서 원룸의 일체형 주방공간을 보면 장방형 원룸 

평면에서 긴 벽면을 중심으로 싱크대, 가열대, 냉장고를 일자로 배치한 시스템형과 짧은 

벽면에 싱크대와 가열대를 배치한 기본형의 2가지 형태로 크게 구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원룸 일체형 주방공간의 가구·시설 배치를 2가지 형태 로 살펴본다. 

 

2.2 시선추적기법 

시선추적기법(Eye-Tracking Experiment)은 안구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감지하는 장비를 

활용하여 대상이 되는 자극물을 바라보는 시선의 위치 추적 및 시선 데이터의 컴퓨터 

분석을 포함하는 기법을 뜻한다. 이는 실험 자극물에 대한 피험자의 시지각적 반응의 

과정을 정량적이고 시각적인 데이터로 보여준다. 이에, 피험자의 대상에 대한 직접적 

관심 표명이 없더라도, 피험자의 시선 추적 데이터를 통해서 피험자의 관심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12]. 시선추적기법에 활용되는 장치로는 

착용하고 이동이 가능한 장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정된 실험장소에서 피험자가 

모니터에 구현된 자극 이미지의 바라보는 위치와 빈도를 파악하는 장비를 사용하였다. 

실제 환경에서는 한 공간 안에서 주방공간의 개조 전후를 모두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림 1]의 빨간 선 안쪽으로 보이는 장비(LogicOne 60Hz)를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주시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1] 실험 진행 모습 예시 및 실험 기기 

[Fig. 1] Example of Experiment and Eye-tracking Device used for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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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실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원룸 주방공간에 대한 주시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라북도 

소재 J 대학 재학생 15명을 대상으로 2023년 2월 20일 ~ 2023년 2월 29일, 총 9일간 J 

대학 실험실에서 시선추적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재학생은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서 원룸에 거주하고, 시력 0.5 이상이며 색맹, 색약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실험에 활용한 시선추적실험 기기는 [그림 1]에서 나타난 

Eyelogic사의 LogicOne 60Hz이며, 실험 과정에서 피험자 앉은키에 따른 시야 확보를 위해 

실험기기의 높이 조절이 가능한 24인치 모니터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실험 진행을 

위한 피험자와 모니터의 사이 거리는 65-70cm를 확보하였다. 실험 진행단계는 ①실험실 

입실 → 의자에 앉기 → 안정 (2분) ②실험 설명과 동의를 받기 (2분) ③ 모니터와 거리 

조정하여 맞추기 (1분) ④눈 초점 맞추기의 Validation과 Calibration (1분) ⑤실험 시작 

설명(원룸 기본형, 시스템형 각각 3초) ➅원룸 주방 기본형 개조전 1개, 개조후 4개 

이미지 각각 10초씩 주시(50초) ➆원룸 주방 시스템형 개조 전 1개, 개조 후 4개 이미지 

각각 10초씩 주시(50초) ➇데이터 확인(1분) ➈ 피험자 의견 및 실험 마무리의 순으로 

하였다. 실험 과정에서 각각의 자극 이미지는 10초씩 제시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시각 자극물의 특정 공간 범위에 대한 남녀의 집중력이 2분 이후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을 바탕으로 전체 자극물이 보이는 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21]. 

피험자마다 실험의  전체 진행 시간은 총 9분 정도로 소요되었고, 일부 초점 맞추기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3.2 실험 자극물 선정 

 실험에 활용된 자극물의 선정을 위해 온라인 부동산 자료를 통해 파악한 전라북도 J 

대학 근처 원룸 및 서울 소재 대학이 밀집된 서대문구 근처 30㎡ 미만 원룸의 주방 

일체형 원룸의 거래 사례 79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원룸 주방은 주방의 가구 시설 

구성 형태에 따라서 원룸 기본형과 시스템형으로 분류되었고, 두 가지 타입의 원룸주방 

이미지로 실험자극물을 제작하였다. 이때 개조전 각 타입의 이미지는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된 사례는 제외하고, 낡은 주방으로 싱크대 색이 최근 유행인 흰색이 

아니면서 기본시설 요소가 모두 사진으로 제시된 예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개조 전 

주방의 가구나 타일의 색, 무늬는 선정된 사진에 제시된 것을 그대로 이미지 작업하였다.  

그리고 원룸 주방 개조의 방향은 선행연구에서 1인 가구의 주거 정체성에 대한 물리적 

표현 요소 중 주방과 관련하여 공간 쾌적성 및 건강 차원에서 시선의 개방감, 환기, 햇빛 

채광, 전망을 지원하는 창문을 적용하였으며[22], 식사 조리 본연의 공간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주방공간 개조의 목적성 중 사용자의 요구도가 높은 심미성과 기능 편리성을 

공간에서 색상 변경과 세탁기 설치로 적용하였다[23]. 이때 원룸의 여건상 창문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외부 자연물이 있는 그림액자 형식의 가상창문으로 하였다. 

색상의 변화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1인 가구 집의 벽과 천장 마감 인테리어 경향이 

흰색이므로 개조 후 공간을 흰색으로 반영하여 제작하였다[23].  

자극물은 일반적 원룸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기본형과 시스템 장과 함께 이어진 형태의 

시스템형으로 나누었다. 이미지는 각 유형 당 기본요소와 추가요소로 구분하여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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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를 분류하였으며, 유형별로 각각 개조 전 1개 이미지, 개조 후 4개 이미지로 [표 1]과 

같이 구성하였다. 기본요소로는 주방공간의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보편적인 

원룸에 설치된 쿡탑, 냉장고, 전자레인지, 간이식탁으로 구성하였고, 추가요소 로는 

심미성과 기능편리성, 쾌적성 및 건강을 고려하여 벽·천장과 타일의 색상 변경, 세탁기, 

가상창문으로 조합하여 [표 2]와 같이 개조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표 1] 자극물 적용 요소 

[Table 1] Stimulus Application Factors 

구분 

 

기본요소 추가요소 

쿡탑 냉장고 전자레인지 간이식탁 색상+타일 세탁기 가상창문 

개조전 ● ● ● ● - - - 

개조후 01 ● ● ● ● ● - - 

개조 후 02 ● ● ● ● ● ● - 

개조 후 03 ● ● ● ● ●  ● 

개조 후 04 ● ● ● ● ● ● ● 

 

[표 2] 원룸 개조 전후 자극물 

[Table 2] Before and After Image if One-Room 

구분 개조 전후 자극물 

원룸 기본형 

  

개조 전 개조 후 01 

   

개조 후 02 개조 후 03 개조 후 03 

원룸 시스템형 

  

개조 전 개조 후 01 

   

개조 후 02 개조 후 03 개조 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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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데이터 분석 방법 

 실험의 분석에는 SMI사의 BeGaze 3.7 버전을 활용하였다. 실험 데이터는 총 15명의 

데이터 중(남성 9명, 여성 6명) 데이터 유효율이 80% 미만인 5명을 제외한 10명의 

데이터(남성 5명, 여성 5명)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Jacob Nielsen의 실험 이론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인원수가 많더라도 유사한 문제점이 발견된다는 

결과를 토대로, 해당 결과를 고려하여 실험 참가자 수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시선추적기법의 분석 방법은 크게 4가지로 ①시선의 움직임 및 

도약(Sacade)과 고정(Fixation)을 선과 원으로 나타내는 ‘Scan Path’, ②시선 데이터의 양에 

따라 낮을 경우 파랑 높을 경우에는 빨강으로 표시해 주는 ‘Heat map’, ➂자극물에 설명한 

AOIs(Area of Interests) 즉 관심 영역에 따라 주시특성 분석의 통계 지표를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④보여진 자극물을 64개의 격자로 나누어 

시선의 고정값에 따라 수치값과 함께 낮을 경우 파랑색으로 높으면 빨강색으로 표현해 

주는 ‘Grided AOI’가 있다.  

4. 분석 결과 

4.1 원룸 기본형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시선추적기법의 네 가지의 분석 틀을 활용하여 주시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원룸 기본 유형에 대한 개조 전후 자극물의 시선추적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원룸 기본형 분석 결과 

[Table 3] Analysis of One-Room Basic Type 

기본 자극물 Scan path Heat map KPI Grided AOIs 

개조 전 

     

개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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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 path와 Heat map, Grided AOIs를 통해 보여진 원룸 기본형 자극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피험자들의 시선이 어느 곳에 머물러있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개조 

전 이미지에서는 시선이 개조 후 이미지에 비해 전체적으로 넓게 움직였으며, 

그중에서도 수직적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원근법에 의해 현관문 쪽으로 갈수록 

좁게 들어감과 동시에 주방의 색상이 벽의 색과 달라 시선을 특정 부분으로 더욱 

좁힘으로써 개조 전 공간에 대한 공간의 깊이감을 더욱 깊게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개조 전 이미지는 피험자들이 처음으로 본 이미지이므로 전체적으로 탐색하려고 

하는 특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개조 후 이미지에 대해서는 시선의 움직임이 개조 

전에 비해 수평적으로 조금 더 넓게 움직이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는 주방 

색상의 변화와 함께 벽과 연결되는 확장감이 느껴짐을 시선의 움직임도 보여준다.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는 자극물에 설정한 AOI(Area of Interests)에 주시 특성의 

다양한 통계 지표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KPI의 분석값 중, 본 연구에서 

주시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 지표는 시선의 이동 경로와 관찰 순서를 파악할 수 

있는 Sequence와, 관심 영역 내 시선의 체류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Dwell time이 있으며, 

Fixation count를 통해 주시빈도를 파악하고, Average Fixation 값을 통해 관심 영역에 대해 

시선 고정이 이루어진 평균 시간 값을 파악하였다. [표 3]에 제시한 KPI의 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는 [표 4]와 같다. 

 

[표 4] 원룸 기본형 KPI 분석 결과 

[Table 4] KPI Analysis of One-Room Basic Type 

구분 AOI 영역 Sequence Dwell time Fixation count 
Average 

Fixation 

개조 전 

상부장 4 900.5(9.0%) 3.4 252.4 

주방 타일 2 1797.7(18%) 6.7 274.7 

조리대+쿡탑 1 1300.8(13%) 5.2 186.6 

하부장 3 460.3(4.6%) 2.1 164.8 

냉장고+전자레인지 6 932.2(9.3%) 3.7 217.4 

간이식탁 5 622.0(6.2%) 2.8 222.6 

개조 후 01 

상부장 4 912.2(9.1%) 3.7 189.0 

주방 타일 1 2760.0(27.6%) 9.8 279.5 

조리대+쿡탑 3 1157.4(11.6%) 4.1 258.3 

하부장 2 980.5(9.8%) 3.8 206.0 

냉장고+전자레인지 6 301.8(3.0%) 1.4 160.1 

간이식탁 5 542.0(5.4%) 1.9 264.4 

개조 후 02 
상부장 6 647.0(6.5%) 2.7 122.4 

주방 타일 4 1320.8(13.2%) 4.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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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대+쿡탑 5 1179.0(11.8%) 4.7 204.7 

하부장 3 552.0(5.5%) 2.0 183.0 

냉장고+전자레인지 2 318.5(3.2%) 1.8 90.3 

간이식탁 7 213.4(2.1%) 1.2 129.2 

세탁기* 1 2099.5(21.0%) 7.5 251.4 

개조 후 03 

상부장 4 613.7(6.1%) 2.7 90.5 

주방 타일 3 1174.0(11.7%) 4.9 217.1 

조리대+쿡탑 5 748.8(7.5%) 3.7 139.9 

하부장 2 1092.3(10.9%) 5.1 194.2 

냉장고+전자레인지 6 493.6(4.9%) 2.2 167.5 

간이식탁 7 241.8(2.4%) 1.1 108.9 

가상창문* 1 1886.1(18.9%) 6.1 301.1 

개조 후 04 

상부장 5 343.6(3.4%) 1.7 85.7 

주방 타일 7 1390.8(13.9%) 6.0 53.8 

조리대+쿡탑 6 1092.3(10.9%) 4.1 245.8 

하부장 8 180.1(1.8%) 1.2 74.9 

냉장고+전자레인지 4 371.9(3.7%) 2.1 53.8 

간이식탁 2 221.8(2.2%) 1.1 127.9 

세탁기* 1 1981.0(19.8%) 6.6 275.5 

가상창문* 3 855.5(8.6%) 3.9 191.9 

*추가요소 

※Entry time, Dwell time 및 Average Fixation의 단위: ms 

※볼드체(Bold)는 자극물 및 분석 방법별 상위 3개를 표기하였음. 

 

주시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원룸 기본형에 대한 피험자들의 시선추적 결괏값을 

살펴보면, 우선 타일 영역에 대해 관찰 순서나 체류 시간, 주시빈도와 평균 시선 

고정값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자극물 구성에 있어서 주방 타일 영역은 

조리대와 쿡탑과 함께 중앙부에 위치해 있어 시선이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으나, 개조 

후 4번째 이미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석 결과에서 주방 타일과 조리대 및 쿡탑이 

상위권에 들어있어 피험자들의 주방의 조리작업 기능을 판단하는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개조 전후에서 하부장과 냉장고 및 전자레인지와 간이식탁은 

체류시간과 주시빈도가 그리 높이 않았다. 특히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는 싱크대와 다소 

떨어진 배치를 하고 있어 개조 후 이미지에서는 체류시간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개조 후 자극물 중 추가요소가 적용된 개조 후 2, 3, 4 자극물의 경우, 각각의 

이미지마다 새롭게 적용된 추가요소인 세탁기와 가상창문에 대한 시선 분석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기본 요소인 냉장고 및 전자레인지와 간이식탁에 대한 관찰 

순서 및 주시빈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공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곳에 대한 

시선의 움직임일 수 있으나, 주시 통곗값이 5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보아 추가 요소 

영역에 대한 피험자들의 관심 정도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자극물 중, 추가요소가 

모두 적용된 ‘개조 후 04’ 이미지에서는 세탁기를 가장 먼저 주시했을 뿐 아니라, 가장 

높은 주시빈도(6.6)와 체류 시간(1981.0ms), 시선 고정 시간(275.5ms)가 나타났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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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창문의 경우, 관찰 순서는 빠르나, 주시빈도나 체류 시간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창문보다는 세탁기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원룸 시스템형 분석 결과 

원룸 시스템 유형의 개조 전후 자극물에 대한 시선추적 결괏값은 [표 5]와 같다. 기본 

유형과 동일한 분석 기준을 통해 시각적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다. 

 

[표 5] 원룸 시스템형 분석 결과 

[Table 5] Analysis of One-Room System Type 

기본 자극물 Scan path Heat map KPI Grided AOI 

개조 전 

 

    

개조 후  

 

    

 

    

 

    

 

    

 

원룸 기본형 이미지 우측 출입구에 나타났던 통로를 기준으로 보여진 수직적이고 

공간의 깊이감이 드러나는 시선의 움직임과는 달리, 원룸 시스템형에서는 시선의 수직적, 

수평적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가로로 시스템 장과 연결되어 

배치된 공간의 구조적 역할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개조 전 이미지의 

정면 벽에 위치한 타일의 색상이 강조되고 있어 초록색 타일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Heat map과 Grided AOIs에서는 개조 전후 이미지에 대해 시선이 집중적으로 고정된 

영역을 색상으로 알 수 있었으며, 원룸 기본형 이미지와는 달리 간이식탁을 중심으로 

세탁기와 가상창문에 대해 높은 시선 분석값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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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원룸 시스템형 KPI 분석 결과 

[Table 6] KPI Analysis of One-Room System Type 

구분 AOI 영역 Sequence Dwell time Fixation count Average Fixation 

개조 전 

상부장 4 401.9(4.0%) 2.1 164.2 

주방 타일 1 1400.9(14%) 6.6 191.2 

조리대+쿡탑 2 815.5(8.2%) 3.5 169.8 

하부장 5 790.4(7.9%) 3.4 141.2 

냉장고+전자레인지 3 1512.6(15.1%) 6.7 211.2 

간이식탁 6 211.7(2.1%) 1.3 182.9 

개조 후 01 

상부장 5 343.5(3.4%) 1.9 120.0 

주방 타일 1 1794.3(17.9%) 7.4 206.6 

조리대+쿡탑 2 1080.8(10.8%) 3.9 228.4 

하부장 4 516.9(5.2%) 2.3 143.8 

냉장고+전자레인지 3 1379.1(13.8%) 6.1 208.8 

간이식탁 6 316.8(3.2%) 1.5 116.9 

개조 후 02 

상부장 5 433.6(4.3%) 1.5 91.2 

주방 타일 4 1175.8(11.8%) 5.4 184.4 

조리대+쿡탑 3 827.1(8.3%) 3.3 194.3 

하부장 6 160.0(1.6%) 0.9 111.7 

냉장고+전자레인지 7 518.6(5.2%) 2.8 123.6 

간이식탁 2 68.4(0.7%) 0.2 68.4 

*세탁기 1 1642.8(16.4%) 6.5 228.4 

개조 후 03 

상부장 7 393.6(3.9%) 1.4 194.9 

주방 타일 2 1154.1(11.5%) 5.0 187.8 

조리대+쿡탑 5 503.6(5.0%) 2.6 96.6 

하부장 3 537.0(5.4%) 2.3 134.1 

냉장고+전자레인지 6 561.9(5.6%) 2.1 203.8 

간이식탁 4 128.4(1.3%) 0.7 75.1 

*가상창문 1 2629.8(26.3%) 8.1 291.4 

개조 후 04 

상부장 8 178.4(1.8%) 0.9 48.9 

주방 타일 5 625.4(6.3%) 3.3 164.3 

조리대+쿡탑 2 587.0(5.9%) 2.5 185.1 

하부장 6 201.8(2.0%) 1.1 70.8 

냉장고+전자레인지 7 767.2(7.7%) 3.5 119.4 

간이식탁 3 725.4(7.3%) 2.6 159.2 

*세탁기 1 1841.1(18.4%) 6.5 242.6 

*가상창문 4 663.7(6.6%) 2.7 219.1 

*추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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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 time, Dwell time 및 Average Fixation의 단위: ms 

※볼드체(Bold)는 자극물 및 분석 방법별 상위 3개를 표기하였음. 

 

원룸 시스템 유형에 대한 피험자들의 주시특성을 알아보면, 원룸 기본형에서와 

동일하게 주방 타일 영역에 있어서 관찰 순서와 체류 시간, 주시빈도 및 평균 고정 

시간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전 유형에서는 낮은 값을 보였던 냉장고 및 

전자레인지에서 시선 체류 시간이 높게 나타났으나, 개조 전 이미지에서 개조 후 04 

자극물까지 그 체류 시간이 1512.6ms에서 767.2ms로 점차 감소하였다. 간이식탁에 대한 

분석값은 개조 전 이미지에서는 211.7ms의 체류 시간을 보였으나, 개조 후 04 

자극물에서는 725.4ms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기본형과 다른 결과이므로 

간이식탁의 관심이 낮다는 기본형의 결과 해석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개조 전과 개조 후 01 이미지의 경우, 색상과 타일의 변경 외 다른 것들이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시선 분석 결괏값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개조 전과 

달리 개조 후 01 자극물에서 주방 타일을 중심으로 시선 체류 시간과 주시빈도가 

증가하여, 주방공간 내 타일의 문양 및 색상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방 

타일이 시선이 머무는 중앙위치에 있어 자연스럽게 눈이 움직이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 개조 후 04 자극물에서는 원룸 기본 유형에서 나타난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가상창문보다 세탁기에 대해 높은 결괏값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가상창문에 대해 시선 고정 시간을 제외한 다른 시선 분석값이 모두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주거공간에서 주방은 식생활과 건강을 책임지는 빠질 수 없는 중요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룸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선추적기법을 활용하여 

원룸 주방공간의 개조 전후에 따른 사용자의 관심도를 주시특성으로 파악하고 원룸 주방 

개선 시 고려할 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중에서도 개조 전후에 따라서 주방공간을 

바라보는 주시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학생 피험자를 

모집하여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소프트웨어와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원룸 주방공간의 개조 전후 자극물에 대한 주시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방 타일 영역에 대한 관찰 순서와, 체류 시간, 주시빈도 및 고정 시간의 

평균은 개조 전후를 막론하고 높게 나타났다. 원룸 기본형과 시스템형 두 유형 모두 

각각의 개조 전후 이미지에서 타일 영역은 높은 시선 분석 결괏값을 보였다. 또한, 

주시빈도에서 모든 값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도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주방 

타일은 자극 이미지의 중앙에 위치하여 시선이 자연스럽게 머무를 수 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하지만, 모든 값에서 동일하게 가장 높은 분석 값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피험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들의 

주방공간 구성에 있어서 시선이 가장 많이 가는 타일과 조리대 및 쿡탑은 흰색 인테리어 

경향 반영과 식사조리 기능지원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극물에 적용된 기본 요소 중, 상부장 및 간이식탁에 대한 결과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간이식탁의 경우 원룸 시스템 유형의 개조 후 이미지에서 체류 시간과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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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를 제외한 자극물에서는 낮은 분석값을 보였다. 또한, 상부장 

영역에서도 주시빈도를 포함한 통계 결과가 낮은 값을 보였으나, 간이식탁과 비교했을 

때 간이식탁의 주시특성 통계 결과가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룸 내 

간이식탁의 적용 여부는 사용자 의견 또는 원룸에서의 식사를 위한 식탁 대체 가구 예를 

들어 책상 활용 등의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계획 시 우선 고려 요소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조 후 이미지에 있어서 가상창문보다 세탁기에 대해 더 높은 관심 결과를 

보였다. 개조 후 이미지 2, 3, 4를 비교해 보았을 때, 세탁기 및 가상창문이 각각 적용된 

경우에는 두 영역 모두 높은 관찰순서, 주시빈도와 체류 시간, 시선 고정 시간을 

가졌으나 개조 후 04 자극물에서 두 영역이 함께 나타났을 때에는 원룸 기본형 및 

시스템형 모두에서 세탁기에 대한 KPI 결괏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낮시간에 

원룸에서 생활하기보다는 저녁에 주로 생활하거나 혼자 살고 있어 안전이나 방범 등의 

우려로 창문을 가리고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어, 창문을 통한 전망과 

개방감이나 햇빛의 쾌적함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는 실제 창문이 아닌 

가상창문으로 그 관심이 적은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원룸 주방 공간에 대판 필요 

요소를 고민할 때, 세탁기 적용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세탁기가 없을 시 빨래방 이용의 불편이나 세탁 건조가 원활치 않을 시 냄새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공간을 후각적으로 인식하는 쾌적의 차원과 기본적인 의식주를 

지원하는 시설편리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자극 이미지는 유행에 맞추어 개조 후 부엌의 주된 색상이 흰색으로 

적용되었으며, 그에 따라 세탁기 부분의 색이 있는 추가 요소로 보여서 색의 대비효과에 

의해 피험자들의 시각적 관심을 더 많이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J 대학 인근 원룸 공간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극 이미지를 제작하였고 

원룸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도 모든 공간이 한 공간 안에 구성된 일체형 공간만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에 제공된 자극물만을 대상으로 관찰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한, 원룸 공간 내에서 주방 공간 외의 거주 공간에 대해서도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험 결과의 데이터를 

기초적인 분석만으로 제시하고 있어, DEAD와 같은 추가분석 및 사용자 의견의 설문조사 

분석을 다룬 후속 연구가 지속 될 필요가 있다. 공간계획 측면에서 시선추적기법을 

도입하여 적용한 본 연구결과는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의미있는 연구이며, 사용자 

관점에서 관심을 둔  공간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함을 경험적으로 판단한 의미 있는 

연구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원룸 내 주방 공간의 계획 및 

개조 시 고려할 점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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