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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개요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도시기후의 변화는 

기온의 상승으로, 도시의 성장과 더불어 도시기온이 상승해왔

다는 사실은 도시열섬 상(Urban Heat Island Effect)의 명백

한 증거가 된다(Landsberg,1981).

이러한 도시 열섬 상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간 으로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고 알려

져 있으며(Baker et al., 2002; Patz et al.,2005), 향후에는 기후

변화에 따른 기온상승이 심화될 것으로 상됨에 따라 도시의 

열섬 상을 악하고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책을 세우는 것

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하여, 도시화에 따른 열섬취약지역을 선정하기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도시열섬효

과를 분석하기 하여 지상 측 자료를 사용하기도 하나 측

지 이 제한 이고 차량통행  주변건물에서 발생하는 복사

열 등의 미기후  요인들에 의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 이 

있다. 따라서 외부요건들에 의한 향을 게 받으며, 넓은 지

역에 해서 균일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 원격탐사를 통한 

지표면온도(Land Surface Temperature: LST)에 한 연구가 

리 진행 되고 있으며(Xiuying Zhang et al., 2009, 지 범 외., 

2014), 지표면온도(LST)의 기온에 한 설명력 역시 매우 높

은 것으로 검증되었다(Schwarz et al., 2012).

이  연구들에 있어서 열섬 상을 감시키는 녹지의 온도

감 효과에 한 정량  연구는 상당히 선행되어 왔다(기경석 

외., 2012). 그러나 부분의 연구들은 녹지로 인한 온도 감 

효과에 집 해 왔으며, 녹지의 온도 감 범  산정 연구에 

있어서 미흡하 다고 악되었다. 녹지의 온도 감 범 를 

악하는 것은, 효과 인 녹지 분배를 해서 필요성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단되었다.

한 이 의 연구들에서 밝 진 온도 감효과의 주요 원인 

분석에 있어서, 피복에 집 되어 왔으며 그 에서도 특히 피

복 비율과 면 에 한 연구가 주로 다루어져 왔다(김 옥 외., 

2012). 그러나 같은 면 이라 할지라도 배치와 형태에 따른 

향력이 매우 클 수 있다고 단했으며, 이에 한 정량  연구

가 필요하다고 단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시녹지의 

공간  패턴에 따른 지표면 온도 감 향범   효과에 

한 정량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시간 , 공간  범

연구의 시간  범 는 최신의 열섬 경향을 반 하기 해, 

2013~2015년의 7월-9월  LST 기  30도 이상의 날을 선정

하 다. 

연구의 공간  범 는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가장 많은 인구

(2011년 기  10,528,774명)가 집 되어, 열섬 노출에 측면에 

요한 도시인 서울 특별시를 상으로 하 다.

3. 연구의 목

본 논문의 연구 목 은 첫째로, 도시 녹지의 지표면 온도 

감 효과의 범 를 산정하고, 그 범 의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로, 녹지의 지표면 열섬 감 능력에 향을 미치는 원인  녹

지의 패턴  형태의 차이에 따른 쿨링효과에 한 정량  분

석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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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녹지의 쿨링효과 향 범  분석

1. Landsat 7, 8 성 사진을 통해 최근 3년간(2013~2015)

의 여름 고온일을 기 으로 LST 분석을 실시함 

2. LST 맵의 평균값을 산정하여 서울시 LST 맵을 구축함.

3. Moving Window 알고리즘을 통한 LST 맵을 재구축함.

4. UCI 분석(Urban Cool Island)

 -LST 분포 기  평균 이하의 지역에 해서 LST 추출(평

균: 각셀의 온도합/셀수)

5. 추출한 LST의 Local Moran’s I 분석을 통해 집  열 발생

지역, 집  열 감지역에 한 공간자기상 성을 고려한 열분

포 맵을 구축함

6. 녹지지역 추출 

 - 성 상을 통한 토지피복 분류  Maximum Likelihood 

방법을 통해 녹지지역을 추출

7. 기 구축한 녹지지역, Local Moran’s I, UCI 맵을 첩 분

석

8. 각 변수들에 한 상 성 분석을 실시함.    

2. 녹지의 공간  패턴에 따른 쿨링효과 바운더리 

형성의 원인분석. 

1. 성 상을 통한 랜드커버 맵 구축

2. 용도지역지구도 이용 

3. EVI, NDBI 맵 구축

4. 기구축된 성 상을 통한 녹지 맵을 Fragstats 로그램

을 이용하여 녹지의 형태와 패턴에 한 정량  분석을 실시함

5. 의 변수들에 한 상 성 분석  회귀 분석을 실시함

Ⅲ. 연구 결과

1. 녹지의 쿨링효과 향 범  분석 결과

남산 인근은 용산 미군기지와 구에 사이에 인 하여, 녹지

지역이 효과 인 쿨링 효과를 리지는 못하고 있었다. 

은평구 일 가 효과 인 쿨링 효과를 리고 있었다. 이는 

녹지 사이에 인 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 단된다.

방학 3동의 쿨링 효과가 매우 컸다. 이 지역은 녹지에 둘러

싸인 형태를 취한다는 특징과, 제3종 일반주거지 특성상 용

률이 낮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한 상계동, 계동 일 가 매우 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녹지가 쿨스팟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의정부부

터 연결되는 바람길이 원할 한 것으로 보이며, 랑천의 향

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아 트의 간격이 넓은 것으로 악되

었다. 한 상계동 일부지역이 열섬 핫스팟으로 선정되었음에

도, UCI에 포함된 것이 특징이었다.  

구로구, 등포 라인은 특히 매우 취약한(HH)지역으로 악

되었다. 열섬 핫스팟이며, 녹지지역 역시 매우 부족했고, 안양

천의 향 역시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용도지

역지구도 상 공업지역이 집  치한 이지역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 악되었다.

한 용도지역지구도와 비교한 결과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온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을 악했다. (상계, 계, 방

학3동 등)

2. 녹지의 공간  패턴에 따른 쿨링효과 바운더리 

형성의 원인분석 결과. 

Fragstats 로그램을 통해 녹지의 형태에 따른 지표면온도 

기여도를 확인한 결과 면 (CA) 이외에도 도평균회 반경

(GYRATE), 패치수(NP), 주 면 비율(PARA)등이 UCI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내용은 학회 발표자료에서 보충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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