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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빌딩지역의 기온차

김문성․이규석

성균 학교 조경학과

Ⅰ.서론

서울시는 고층건물을주상복합으로건축하고있는데이는

도시열섬(UHI)과 기오염물질 침 등 환경문제를 래한다.

집한고층빌딩이있는도시지역은열악한환기와강한“열섬”

효과를느낄수있다(Hui,2001).낮동안빌딩,도로그리고도

시지역의다른건축물에의한열흡수는일몰후다시방출하면

서도시와농 지역간의높은기온차를만든다(Rajagopalan등,

2008).Shashua-bar등(2004)과Giridharan등(2004,2005)은낮

에 도시캐노피층(UCL)의기온에 한 빌딩배치에따른 열

향의 분석을 통해 표면 albedo,skyviewfactor(SVF)그리고

높이-바닥의 면 비율은 고층빌딩에 의한 열 향의 요한 변

수라는 결과를 제시하 다.고층빌딩에 의한 기온증가에 해

SVF에 을맞춘연구가많이수행되었다(Yamashita등,1986;

Pinho와 MansoOrgaz,2000;Svensson,2004;Chow와 Roth,

2006;Rizwan등,2008).그러나 고층빌딩주변지역의기온변

화에 한연구는많지않은실정이다.그러므로본연구는고층

빌딩에의한주변지역열환경변화를 악하여궁극 으로는단

지계획에 도움이 되는 것이 그 목 이다.

Ⅱ.재료 방법

1.연구 상지

연구 상지는서울시강남구도곡동에 치한주상복합빌딩

지역이다.연구 상지는190m이상고층건물6개가단일블록에

집된지역이다.연구 상지에서가장높은빌딩은높이264m

인 타워팰리스 3차(TPL)이다.TPL이 치한 블록의 길이는

500m이고폭은300m이다.연구 상지는SVF가낮은 고층빌

딩이 집한 지역이고 빌딩바람과 도시열섬 등 많은 미기상

향을 래하는 지역이다.

2. 측station(표 1참조)

3.방법

지 약자 측 치 토지이용 알베도 고도(m)

a TPL 타워팰리스 주상복합 0.12 17

b HSA 한신아 트 도주거지 0.17 17

c DBC 동부센트 빌 고 도주거지 0.17 20

d SMG 숙명여자고등학교 교육시설지 0.19 17

e YJL 양재천좌안 도시하천 0.25 30

f MBM 매 산 도시산림 0.25 63

g HJD 한 재경학사 교육시설지 0.25 30

표 1. 측station

1)고정기온 측

기온과 상 습도는 Hioki-3641-20온습도 센서를 이용해

측하 다.자료정확성을기하기 해모든온습도센서는설치

하기 에 보정하 고 복사역 과 불의의 훼손을 피하기 해

지상2～2.5m높이의가로등 간부 에설치하 다.측정간격

은10분이고 측기간은2008년3월16일부터2009년3월15일

까지다.그러나2008년8월13일11시부터9월16일13시10분까

지의 TPL자료는 훼손으로 측하지 못해 분석에서다른 자료

들과함께 제외하 다.강수량자료는YJL에서 측된강수량

자료를 이용하 고 다른 기상자료는 측 기간 동안에 기상청

(KMA)강남자동기상station(GWS)의 자료를 참고하 다.

2)이동 측

동일한 Hioki-3641-20센서를 사용하 고 측정간격은 2 이

고 측은2008년12월26일21시30분부터22시45분까지하

다.이때의 기상상태는 바람이 없고 맑은 날씨 다.

3)자료분석

MBM을 제외한 다른 station은 같은 고도에 치하고 있기

때문에고도보정은MBM에서만하 다. 측지 사이의기온

차를조사하기 해강수있는날,풍속3.4.m/s이상인날,운량

3이상인날을제외하 다.먼 TPL과SMG의기온차를분석

하 고 측지 의 열 야도 분석하 다.그 다음 측지 의

연평균기온과냉도일(CDD)을분석하 다.기온자료는계 별

로 분석하 고 기온차의계 별 변동도 분석하 다.동서와 남

북방향의 로 일을 따라 고층빌딩의 열 향의 공간범 를



                                                        

2012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9

분석하 고인공폐열을 악하기 해TPL,SMG그리고HSA

의 월별,계 별 기소비량을 분석하 다.

Ⅲ.결과 고찰

1.최고기온 최 기온

일곱 개 측지 의 기온 일 변동을 비교하 다.최고기온

13.5℃는 14시 50분에 YJL에서 측되었고 최 기온 3.3℃도

YJL에서6시20분에 측되었다.일평균최 기온은일출직후

측되었고 일 평균최고기온은 오후 반에 측되었다.

최고평균기온은9.3℃로서TPL에서 측되었고그다음DBC

(9.2℃),HSA(8.9℃),SMG(8.6℃),MBM(8.2℃),HJD(8.1℃)

그리고YJL(8℃)순이었다.HSA와SMG는TPL과각각410m

와200m거리에불과하지만두지 과TPL의기온차는0.4℃와

0.7℃이다.그러므로 고층빌딩지역에 치한 TPL에서 열

pocket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TPL과 SMG의 기온차

TPL과SMG의최고기온차는4.8℃이고2008년12월3일20

시40분에 측되었다.이때GWS의기상상태는강수가없고운

량은 2.9이며 풍속은 1.4m/s이었다.일기도에 의하면 한반도는

고기압에 향을미치고기압경도는완만해서날씨가맑고안정

한 상태를 보 다.TPL과 SMG의 역방향으로 최고기온차는

-3.1℃이고2009년1월30일4시20분에 측되었다.이때GWS

의기상상태는강수가 없고운량은2.9이며 풍속은1.0m/s이었

다.일기도에의하면 한반도는 기압의 양향을받고기압경도

가 하다.

TPL과 SMG의 거리는 200m불고하는데 연 평균기온차는

0.7℃이다.일변동에따르면두지 의최고기온차는1.4℃이고

21시 10분에 측되었고 최 기온차는 0.1℃이며 12시 40분에

측되었다. 한기온차는밤에나타난것을증명하 다.많

은도시재료의낮은albedo때문에낮에많은태양복사의흡수가

발생하고밤에 장된에 지가장 복사로방출된다허나,TPL

의SVF가0.15이기때문에장 복사의방출을억제하고따라서

최 기온차가 밤에 발생하 다.

3.연구 상지의 열 야 냉도일(CDD)(그림 1,2

참조)

4.TPL과 SMG의 계 별 기온차 (그림 3참조)

5.TPL에 인한 기온상승효과의 공간범

그림 1. 측지 의 열 야
범례: 주상복합, 주거지, 교육시설지, green-openspace

그림 2. 측지 의 냉도일
범례: 주상복합, 주거지, 교육시설지, green-openspace

그림 3.TPL과 SMG의 계 별 기온차

범례: , 여름, 가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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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로 일에서HSA의기온은－3.2℃이고TPL에서－2.2℃

로증가하고양재천인근 측지 까지 서서히 하강하 다.남

북 로 일에서MBM의기온은－3.7℃이고SMG에서－3.4℃

로증가하고TPL에서－2.2℃로증가한다음에양재천제방와

가까운뚝방길의이동 측지 No.2에서－4.2℃로하강하 다.

이결과는TPL이연구 상지에서열pocket인것을보여주고있

다.이동 측지 No.18에서 다시 －3.7℃로 증가하고 No.15에

서 －5℃,No.16에서 －5.3℃ 그리고 No.26에서 －6.6℃로 하강

하 다.짧은거리에 이런 신속한 기온하강은 모산과구룡산

에서 차고 시원한 냉기류 때문인 걸로 단된다.

Ⅴ.결론

본연구는 서울시 강남구에서 장기간 측한자료를바탕으

로 고층빌딩에인한국지 기온변화를고정 측과이동 측

으로조사하 다.결과가 고층빌딩인TPL은200m인근SMG

보다0.7℃높다는것을보여 다.열 야는TPL(13일)가SMG(5

일)보다8일많다.TPL의낮은SVF(0.15)가야간에장 복사

가 하늘로 방출되는 것을 막아서 연구 상지에서 TPL은 열

pocket기능을 하고 있다.

고층빌딩은주변환경에복사,열,습도그리고공기역학

향을미치므로(Oke,1987)빌딩배치와간격등단지계획은고층

건물주변의 미기후 환경을결정하는 요한 요소이다.연구

상지와같이 고층빌딩이 집지역은낮은SVF때문에주간

의태양복사량과야간에건물서방출되는장 복사가고층건물

사이 도로 곡에 갇 기 으로 방출되지 못하므로 집된

고층건물 단지계획은 본 연구에서 보듯이 도시내 열 pocket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단지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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