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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산림청은 2019년부터바람길숲조성사업을전국에시행하고

있다. 이처럼도시열섬현상및 대기질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바람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엄정희, 2000;

엄정희외, 2018). 바람길은도시외곽지역에서야간에생성되는

찬공기(차고신선한공기)를도시지역으로 원활하게 유입할 수

있도록계획하는 것이다(김수봉과정응호, 2005; 엄정희와손정

민, 2016). 효과적인바람길조성을위해서는우선적으로찬공기

가 생성되는 지역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Son et al., 2018). 특히 공간적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찬공기에대한 분석이필요하며, 향후확대될바람길도시건설

을 위한 지역별 관리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다양한 공간적 특징에 따른찬공기 특

성을분석하고, 이를관리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이

에청주시, 전주시, 진주시를사례지역으로하여찬공기흐름및

찬공기층높이를파악하고, 지역별찬공기관리방안을제안하고

자 한다. 본연구는 체계적인 바람길계획수립뿐만아니라, 기

후친화적 도시계획및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Ⅱ. 연구 방법

찬공기 특성 분석을 위해독일에서 개발된 KALM(Kaltluf-

tabflussmodell)을활용하였다. KALM(Schadler and Lohmeyer,

1994)은바람이없는맑은야간시간에발생되는차고신선한공

기의 특성을 산정하는 모형으로써, 찬공기흐름및찬공기층높

이를 파악할 수 있다(엄정희와 손정민, 2016). KALM 모형의

주요입력자료로는 토지피복및 지형정보가 사용된다. 본연구

에서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를 이용하

여 KALM에서 제공하는 7개(Suburb, Forest, Open land, City

center, Water, Traffic area, Industrial area)의 토지이용정보로

분류했으며, 토지이용별변수값은한국의도시구조적특성을고

려하여재산정된값을사용하였다(Eum, 2008; Eum et al., 2011).

분석범위는사례지역과주변산림을포함시키기위하여청주시

45×45 km, 전주시 24×24 km, 진주시 48×48 km로설정하였으며,

해상도는 30m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Ⅲ. 찬공기 특성 분석 결과

야간 6시간 동안 발생하는 찬공기 풍속 및 찬공기층높이는

시간이경과함에따라증가하였다. 6시간평균기준찬공기의풍

속은 전주시 0.72m/s, 진주시 0.51m/s, 청주시 0.47m/s 순으로

분석되었고, 찬공기층의높이는 진주시 71.52m, 전주시 60.24m,

청주시 52.74m 순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의찬공기 흐름분석결과, 청주시는 좌구산, 선도산

일대 등에서찬공기 생성이 활발하였다. 생성된찬공기는청주

시 중심을 통과해남쪽으로흘러내려갔으며, 흥덕구일대의 대

규모 농경지까지 영향을 미쳤다. 즉, 대부분의 도심지역에서는

흐름이 원활했지만, 일부 개발지역 및 산업지역에서는 흐름이

약했다. 전주시의 경우 서방산일대 등에서찬공기가 활발하게

생성되었다. 생성된 찬공기는 깊은 계곡지형인 소양천과 전주

천을 따라 전주시중심 시가지로강하게유입되었고, 삼천을 따

라 남쪽으로 이동함으로써 모악산 및 경각산 사이로 빠져나갔

다. 진주시는 서쪽 봉명산 일대와 남강 및 진양호에서 생성된

찬공기의 영향을강하게받고 있었으며, 찬공기의흐름이 약하

지만중심 시가지를 지나북쪽으로 이동하는일정한흐름이 관

찰되었다.

연구결과, 사례지역중전주시의찬공기흐름이가장원활하

며, 뚜렷한 이동통로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인접한

주변 지역에 산림이많이 분포하는동시에 전주시 내에서는찬

공기가이동할수있는농경지및나지의비율이높으며, 평탄한

†:본연구는산림청에서지원한 ‘호남정맥(2016년), 한남금북·금북정맥(2017년), 낙남정맥(2018년) 자원실태변화조사및관리방안연구’의일환으로수

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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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으로 이루어져있기때문인 것으로판단된다. 찬공기흐름

이 가장 약했던 청주시는 산림, 나지, 농경지의 비율이 높지만

분지지형으로인하여찬공기의흐름이충분히발달하지못한것

으로 판단된다.

Ⅳ. 관리 방안

찬공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도시기본계획, 토지

이용, 개발예정지역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관리방안을제안

하였다. 청주시의주요찬공기생성산지일대인좌구산, 선도산

등을향후개발로부터반드시보전해야한다. 또한, 청주시는산

업단지시설(청주일반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등)의개발이

예정되어 있기때문에, 산업단지입지를 결정할때주거지역에

영향을미치지않도록고려해야 한다. 전주시는외곽에 위치한

서방산을포함하여소양천, 전주천일대 등을 보전하여현재의

원활한찬공기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맥

접경지역의개발지에추가적인개발행위를반드시피하고, 주택

공급(만성도시개발구역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가지내

에서찬공기 유동을 고려한주거단지 계획을추진하도록해야

한다. 이와함께현재계획중인녹지네트워크가바람길역할을

할수있도록찬공기흐름을반영하여녹지조성지를선정할것

을제안한다. 진주시는산업단지, 주거단지등새로운시설의입

지가가장활발한지역으로써, 시설입지장소선정및단지주동

배치등에있어찬공기흐름을유지할수있도록하는것이가장

중요하다. 특히, 서쪽외곽에위치한봉명산일대를보전해야하

며, 남강및진양호, 그리고평거생활권까지연결되는찬공기의

흐름을관리해야할것이다. 이와함께찬공기흐름이비교적약

했던도심에서는찬공기를확대할수있는체계적인녹지조성이

필요하며, 현재의찬공기이동을방해하지않는지역에신규개

발지를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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