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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DAPT를 활용한 한국형 LCZ 분류 연구
-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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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도시가 확대되고 있으며, 도시의 토지피복의

변화는 교외 지역과 다른 도시 기후를 형성하게 됐다(이혜진,

2015). 대표적으로 도시열섬으로알려진교외지역에비해도심

의기온이높게나타나는현상이며, 이로인해인간은열스트레

스에 더 많이 노출되어 높은 사망률을 초래하게 된다(Laaidi et

al., 2011; Gabriel and Endlicher, 2011). 도시 기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상세한도시 표면의정보가 필요하지만부족한실정이

다. 이에 The World Urban Database and Access Portal Tools

(이하 WUDAPT)가 만들어졌다(Bechtel et al., 2015).

국내에서도 도시기후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혜

진(2015)은 ArcGIS 10.1, AWS(자동기상관측망)를 이용하여

서울을대상으로기후에영향을주는도시공간요소를 파악한후

도시기후구역유형화를 하였다. 홍제우 외(2013)는도시의 건물

밀도, 용도 등과 같은 미기후관련 요소들과의 연관성을 알아보

기위해서울에있는 AWS를 Stewart and Oke(2012)가제시한

LCZ유형으로 분류한 후, 이에 따른 AWS 기온 자료에 나타난

일교차의 편차 및 도시열섬강도를 정량화하였다. 국내연구에

서WUDAPT의 LCZ유형 분류 기준을 참고하고 있지만, 한국

을대상지로한 LCZ작성지도에대한적정한 필터 횟수에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연구는서울지역을대상으로WUDAPT 프로젝트의

절차에따라 LCZ지도화를한후, 다섯번 필터를하여 필터 횟수

에 따른 각 LCZ 유형의 셀 수를 비교․분석하였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수행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서울특

별시의 LCZ 분류를 하기 위해 WUDAPT에서 제공하는 절차

및 LCZ유형분류 기준(Stewart and Oke, 2012)에따라 LCZ지

도를 생성하였다(www.WUDAPT.org). 두 번째 단계에서는

ArcGIS 10.2를 활용하여 생성된 서울일대의 LCZ 지도에서 서

울만을추출해냈다. 마지막으로 필터 횟수에따른 6개 LCZ지도

의 17개 LCZ유형의 셀 수를 추출해내서 비교하였다.

Ⅲ. 결과

1. 서울일대 LCZ 지도 생성 결과

서울의 LCZ지도를 작성하기위해 Google Earth를활용하여

서울특별시를 포함하는 Landsat 8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각

LCZ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들을 Training Areas로 선정한 후

SAGA gis를이용하여서울일대의 격자 120m2 LCZ지도를생

성하였으며, 다섯번 필터를하여 필터 적용 횟수에따른서울일

대의 LCZ 지도 5개를 추가 생성했다(그림 1 참고).

그림 1. 서울일대 LCZ 지도 생성 과정

2. 필터 적용 횟수에 따른 서울 LCZ 지도 작성

SAGA GIS에서 추출한 서울일대의 LCZ 지도를 Arc GIS

10.2를 이용하여 서울지역만을 추출하였다(그림 2 참조). 그 결

과 필터를 안 한 경우 상당수의 각 LCZ 유형이 120m2 격자의

셀단위로분포해있는것을확인할수있었으며, 한 번의 필터를

거친 후 각 LCZ 유형이 군집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필터 적용 횟수에 따른 LCZ 유형 비교․분석

필터 적용 횟수에따라각 LCZ지도의 유형을셀수로비교·

분석하였다(표 1 참조). LCZ 5, LCZ 6, LCZ 7, LCZ 10, L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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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필터 횟수에 따른 서울 LCZ 지도

B, LCZ C, LCZ D는 한 번의 필터 결과셀의 수가 확연하게

감소하였으며, 필터의 횟수가 늘어도셀의 수가 계속해서 감소

한 채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LCZ 3, LCZ 4, LCZ

A, LCZ G는 한 번의 필터 결과셀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이후

필터의 횟수가증가해도셀의수가 증가한 채로있는것을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애매모호한 LCZ유형 지역이 한 번의 필터를

걸쳐 주변지역으로 흡수된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론

WUDAPT에서 제공하는 LCZ 지도 작성 과정 중 Training

areas를 설정할 때 각 Training areas 마다 1km2이상의 영역 설

정과 각 LCZ유형마다 10개 이상의 Training areas 영역 설정

하는것을 권고하고있으며, 이는 총 170km2이상의Training areas

영역을설정하는 것을의미한다 . 하지만서울의면적이 602km2

인 것과 비교적좁은 지역에 여러 유형의 토지피복이 혼재되어

있는것을감안할 때 한국에적용할수있는Training areas 영역

설정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WUDAPT에서 제공

하는 LCZ유형특징과과정에따라도출된서울의 LCZ지도를

다섯번의 필터를 거쳐 도출된자료를 바탕으로 필터 횟수에따

른각 LCZ유형의셀수를비교․분석하였다. 이와 같은결과는

차후한국의 Local Climate Zone Map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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