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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오늘날 도시개발의 주된 목표는 개발 도에 치중하여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보다는 도시의 성장이나 발전에 두

고 있다. 도시화 추세에 따른 인구의 집중화로 인하여 대도

시의 주거문제 해결은 양적 부족을 충족시키는데 급급하

고, 그 부족의 양상 또한 급박한 상황의 연속으로써 환경의 

질을 고려하면서 주거환경의 문제를 여유와 논리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 다. 도시의 성장이나 

발전에 근거하는 고 ․고층화의 주거단지는 도시미기후의 

반  부족과 판상형 위주의 폐쇄적인 격자 주동배치를 통

해 건설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풍속이 감소하고 오염된 공

기가 단지내에 머물게 됨으로서 단지환경이 악화되어 도시

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의 도시개발을 반성하는 새로운 도시조성의 움직임

이 시작되어 ‘인간과 환경이 공생(共生)하는 도시’인 환경

친화형 도시, 즉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이 인류의 중요 관

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개념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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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건축계획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

으며, 그중 하나가 통풍계획이다. 통풍계획이란 대기환경 

악화로 인한 도시기후의 변화로 도시내의 기온상승과 풍

속의 감소로 도시민의 건강에 향을 미치는데, 이를 해

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풍속을 증가시켜 원활한 통풍이 가

능하게 하는 계획적 방법을 말한다. 주거단지에 있어서 

통풍계획을 통한 풍속의 증가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저감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주거단지

의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통풍계획은 단지의 외부공간 

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의 환기측면에서도 유효하다. 

주거동의 배치유형과 관련된 통풍계획의 선행연구로서 

첫번째 연구는 주거단지에서 주동형태를 대상으로 자연통

풍계획의 성능을 분석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향제시

에 관한 연구1)이다. 두번째 연구는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배치형태에 따른 풍속의 분포를 현장실측을 통해 자연통

풍에 적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 배치상의 자연통풍계획을 

제시하는 연구2)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의 문제점으로 

주동형태별 또는 기존의 단지를 대상으로 한 자연통풍계

1) 나수연 외1, 공동주택의 자연통풍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9-1호, 1999.

2) 조균형 외1, 자연통풍 활용을 위한 공동주택 배치형태에 따른 풍속

분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6-12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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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분석시 동일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비교분석할 경우 통

풍계획에 미치는 향변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분석

작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통풍계획의 시뮬

레이션 통제조건을 전제로 풍속비를 분석하 다.  

본 논문은 주거단지에서 통풍계획과 관련된 주거동의 

배치유형에 따른 풍속비 분석을 통해 통풍계획에 효과적

인 배치유형을 파악하여 주거단지에서 통풍계획의 실천적 

계획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주거단지에서 일조, 조망, 통풍은 주거환경의 중요한 요

소이다. 본 연구는 주거환경요소중 통풍요소를 건강과 관

련시켜 진행하고자 한다. 주거단지에서 통풍요소는 풍속

의 증가에 따른 통풍량의 증대로서, 대기오염 농도의 감

소에 따라 거주자의 건강 향을 최소화시키는데 그 의미

가 있다. 통풍계획을 위한 주거동의 배치유형은 현재 단

지계획에서 적용되는 대표적인 4가지 유형으로, 주동형태 

및 배치패턴에 따라 구분하 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주거단지에서 통풍계획과 관련된 

주거동의 배치유형에 따른 풍속비3) 분석을 통해 통풍계획

의 특성과 계획기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기법은 주거

동의 4가지 배치유형를 대상으로 한 CFD 시뮬레이션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CFD 시뮬레이션은 4가지 배치유형

별 단지배치도의 주동을 3D 모델링 한 후 단지내에 그리

드 패턴에 의한 동일간격의 풍속계측점를 설치하여 측정

된 평균풍속을 이용해 풍속비 분석을 하는 것이다.

2. 도시기후와 통풍계획상의 계획요소 고찰

2.1 도시기후와 도시열섬

인간은 인체의 내적요소와 다양한 환경요소의 균형유지에 

의해서 건강한 생활을 위할 수 있다. 인류생활의 기본이 

되는 주거는 기후의 향을 최대한 반 하여 적응하는 양식

으로 나타나며, 기후에 알맞게 가옥구조를 만들고 인공적인 

열조절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면서 살아온 것이다.

대도시의 도심지나 과 지역은 건축물과 도로 기타 인

위적인 구조물로 인하여 저 도의 주변환경과는 다른 지

형적․공간적인 특성 때문에 도시 특유의 기후를 형성하

3) 풍속비란 ｢단지내의 풍속/단지로 불어오는 풍속｣차에 따른 비율로

서, 이는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배치계획 여부, 아파트 단지의 주동

형태나 배치패턴, 필로티 설치 유무, 건폐율과 용적율, 필로티율, 차

폐율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로서 풍속 2m/sec로 바람이 불

때 단지내 계측점에서 1m/sec로의 풍속이 측정되면 이때의 풍속비

는 0.5이다. 따라서 풍속비가 높아질수록 통풍율은 증가하게 된다.

게 된다.(표 1)

표 1. 도시화로 인한 기후변화

기후요소 변      수 주변지역과의 차이

복   사 수평면 일사량    - 0 ∼ - 20%

기   온 연  평  균    + 0.5 ∼ + 0.8℃  

풍   속 연  평  균    - 20 ∼ - 30% 

도시에는 도시적 기후조건에 따라 그 도시공간만이 갖

는 독특한 기후현상이 존재하는데, 그 특성을 ‘도시기후’라

고 한다.4) 도시기후의 형성은 도시내부에서 배출된 대기

오염물질을 도심지에 정체시키는데, 그 대표적인 현상이 

도시내의 기온상승과 풍속의 감소이다. 

도시미기후의 변화에 따라 도시 거주자의 주거공간에서 

나타나는 도시열섬, 바람길 차단, 에너지 과다소비, 대기오

염 증가, 통풍율의 감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건

축계획 과정에 기후요소를 도입하는 기상특성을 고려한 

도시 및 건축계획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5)가 급속히 진행되

면서 주거․상업․공공시설 등에 대한 토지이용의 비율을 

확대시킨 반면, 도시지역의 녹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

시켜 왔다. 도시지역의 경우 인구의 집중과 토지이용의 

집약화로 인하여 인공열과 대기오염물질의 증가로 인하여 

도시 상공의 기온이 도시 주변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

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기후현상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현

상은 도시거주자에게 신체적․정신적 불쾌감을 유발시키

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1. 서울의 도시열섬 평균분포(1983.1.22)

출처 : 김연옥, 기후학개론, 정익사, p.371, 2001. 

주기 : 등고선의 간격은 100m이고 등온선의 단위는 ℃임. 

이에 따라 도심지에서의 평균온도가 상승하여 왔으며, 

앞으로 도시규모가 확장될수록 더욱 집약적인 현상으로 

4) 서응철, 건축과 도시기후, 대한건축학회지 9401호, p.60, 1994.

5) 국내의 도시화 추세

  

연  도 1930 1945 1960 1970 1980 1990 2000

도시화율(%) 9.2 23.9 37.2 50.2 69.4 82.7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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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것이다.(그림 1) 서울시 전지역에 설치된 23개 자

동기상관측소에서 측정된 1시간 수평온도 변화를 통해 도

시기후 변화를 분석한 결과, 과거 10년(1988년∼1997년)간

의 평균기온이 12.6℃에 비해 1998년과 1999년의 연평균 

온도는 각각 13.9℃, 13.3℃를 기록하여 평균적으로 약 1.

3℃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6)

따라서 과 한 도시지역과 저 도인 농촌지역간의 기온

차는 지역에 따라 약 4∼5℃ 이상 차이가 나는데, 특히 

기온차가 심하게 나는 경계를 ‘클리프’라고 한다.(그림 2) 

도시열섬강도는 클리프 경계점에서 급격히 증가하는데, 

그 경계점이 발생하는 도시의 인구기준은 보통 20만∼30

만명 전후이다. 이 때 도심지의 기온이 주변지역보다 상

승하여 도심부의 온도분포도가 섬모양처럼 형성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도시열섬(Urban Heat Island)이라고 한다.

그림 2. 도시화에 따른 지역별 온도변화 내용

출처 : 성현찬, 도시녹화와 생태적 녹화수법, 대한

건축학회지 9712호, p.56, 1997.

도시열섬은 도시지표면의 인위적인 변화로 인한 미기후

적인 변화의 총체적인 결과를 반 한 것이다. 따라서 도

시열섬은 풍속이 감소되었을 때 나타남으로 풍속증가를 

위한 통풍계획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2 도시의 대기오염과 건강 향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의하면 “대기오염이란 외기의 

대기 중에 분진, 가스, 가스상 물질 등 유해물질이 혼입되

어 그 양, 질, 농도, 지속시간이 상호작용하여 다수의 지역

주민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보건상 위해를 끼치며, 인

류의 생활이나 생물의 성장 방해 및 경제적 손실을 입히

는 상태를 말한다.”7) 

세계은행은 1999년 개발도상국에서 대기오염이 가져오

는 사회적 비용이 국내 총생산의 0.5%∼2.5%에 이른다고 

발표했다.8) 또한 대기오염과 건강 향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대기오염과 호흡기질환의 발생, 입원, 사망 등의 

연관성을 밝혀 왔으며, 최근에는 호흡기질환중에 천식이 

6) 김운수 외 서울시 기상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기법 연구(Ⅱ),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p.1, 2001. 

7) 남철현 외, 환경보건학연구, 계축문화사, p.148, 2003. 

8) 동아일보, 2001. 03. 29, 보도자료

대기오염의 농도가 높을 때 수진건수나 응급실 방문수, 

입원수 등이 증가되었다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9)

특히 총 천식환자중 15세 미만의 소아가 차지하는 비율

이 크고, 이들 환경오염물질의 농도가 환경기준치 이하에

서도 환자에게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 

농도의 감소 측면에서 바람은 오염물질의 분배․수송․확

산에 가장 중요한 매개체로서, 도시의 오염물질농도를 저

감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요소이다. 연구에 의하면 도시

내의 풍속이 2배 증가하면 대기오염농도는 약 1/2 정도 

감소된다고 한다.(그림 3) 따라서 통풍계획에 의한 풍속의 

증가는 대기오염도에 따른 건강 향을 최소화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림 3. 풍속과 오염물질 농도의 관계

출처 : 이현 , 한국의 기후, 법문사, p.158, 

2000. 

최근 도시대기의 질적 변화와 더불어 기준치 이내의 낮

은 오염도에서도 일반인에게 있어서 우려할 만한 수준의 

건강위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일련의 역학결과가 국내․

외의 연구진에 의해 발표되고 있다.(표 2, 3) 

표 2. 대기분진이 일별사망률에 미치는 급성효과에 대한 지역연구

출처 : 조수헌 등, 대기분진에 의한 건강 향, 예방의학회지 34권 2호, 

p.105, 2001.

저  자 지   역 소        견

Ostro 등 

1999

Bangkok

Thailand

 PM10 농도가 10㎍/㎥ 증가할 때 전체사

망률은 1∼2%, 심혈관계 사망률은 1∼2%, 

호흡기계 사망률은 3∼6% 증가

Zu 등 

2000

Shenyang

China

 TSP가 100㎍/㎥ 증가할 때 전체 사망률

은 1.7%, 심혈관계 사망률은 2.1% 증가, 

만성호흡기 질환의 사망률은 2.6% 증가 

Hales 등 

2000

Christchurch

New Zealand

 PM10이 10㎍/㎥ 증가할 때 전체

 사망률은 1%, 호흡기계 사망률은 4% 증가

Browne등 

1999

Semarang

Indonesia

 주도로 주변의 TSP 농도 증가는 전체 

사망률 및 호흡기계 사망률 증가와 유의

한 관계

Borja-

Aburto등 

1998

Mexico City

Mexico

 PM 2.5 농도가 10㎍/㎥ 증가할 때

 전체사망률은 1.4%증가. 사망률 증가 는 심혈관

계질환과 호흡기계질환에서 보다 뚜렷. 65세 이

상에서 사망률 증가가 보다 크게 나타남. 

Morgan등 

1999

Sidney

Australia

 대기분진농도가 10분위에서 90분위로 증가할 

때 전체사망률은 2.63%, 심혈관계 사망률은 

2.68% 증가

9) 서원호 외, 대전지역 대기오염물질 농도와 천식 환자수의 관련성, 

한국환경위생학회지, 제26권 2호, p.8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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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의하면, 1990년 여름철 3개월간 천식 혹은 반응

성 호흡기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1∼16세의 어린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존의 시간당 평균치가 

110 ppb를 초과할 때 그 다음날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평

상시보다 37% 증가하 다. 또한 오존 50ppb 증가에 따라 

다음날 응급실 내원 천식 환아수가 43% 증가하 고, 연속 

2일 이상 오존농도가 110 ppb를 넘는 경우는 68%의 환아

수가 발생하 다.10)

표 3. 오존으로 인한 건강 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

저   자 지   역 건  강    향

Touloumi 

(1997)

Apeha 15

 Cities

 오존농도가 25.5ppb 증가할 때 전체 

사망률이 1∼5% 증가

Sheppard

(2000)
Seattle,WA.

 오존농도가 20ppb증가할 때 65세 이상 

인구에서 천식으로 인한 입원율이 2∼

11% 증가

Delfino 등

(1997)
Montreal,CA.

 오존농도가 36ppb 증가할 때 호흡기 

질환으로 응급실 내원율 이 21% 증가

Schwarz

(1996)
Spokana,WA.

 오존농도가 25.5ppb 증가할 때 호흡   

기질환으로 인한 입원율 24% 증가

이종태등 

(1999)

서울 및 

울산시

 오존농도가 25.5ppb 증가할 때 전체사

망율이 1% 증가

홍윤철등 

(1999)
서울시

 오존농도가 50ppb 증가할 때  전체사

망율이 1∼6% 증가

임종한등

(1998)
서울시

 오존농도가 10ppb 증가할 때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이 8% 증가

이종태등

(2002)
서울시

 오존농도가 21.7ppb 증가할 때 65세 

이상 노인인구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5∼15% 증가

출처 : 환경부, 대기오염의 위해성평가 연구 및 관리를 위한 중․장기 연

구계획, pp.24∼35, 2003.

도시내의 대기오염은 직접적으로 인체에 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도시내 기온상승과 풍속

의 감소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따라

서 풍속의 증가를 위한 단지 및 건축계획시 통풍계획기법

의 적용이 필요하다.

3. 주거단지에서 통풍계획 연구를 위한 주거동의 

배치유형 분류 

3.1 주거단지에서 통풍계획의 필요성

최근 도시개발에 따라 도시미기후를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구단위계획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새로 규정하고 있는 ‘공

기순환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바람환경’의 사전

10) 조수헌 외, 대기오염과 천식발작의 관련성에 관한 시계열적 연구, 예방

의학회지 34권 1호, p.70, 2001. ppb의 단위는 십억분율(part per billion, 

10-9임)

평가가 필요하다. 이는 종래의 환경 향평가에서 단순히 

자연환경의 일부로서 인식되고 조사되었던 기후요소를 생

활환경의 중요한 인자로 인식하는 적극적인 자세 정립이 

요구된다.  

주거단지에서 적정한 통풍은 그 지역의 열환경을 형성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외부공간 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에 있어서 여름철 더위완화에 기여하고 에너지절약 

측면에서도 유효하고, 단지내의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에도 

향을 줄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서울지역의 아파트 생활공간의 공기오염

정도가 일본 도쿄의 10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1) 연구팀은 조사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공

동주택의 실내뿐 아니라 출입구 및 현관밖의 실외공간까

지 조사하여 실외공간에서의 공기오염정도를 측정하 다. 

이처럼 아파트의 경우, 실내공기의 오염은 궁극적으로 실

내 자체의 오염과 오염된 단지내 실외공기의 실내유입으

로부터 발생될 수 있다. 

주거단지에서의 공기순환 및 공기오염의 문제는 곧 실

내의 공기오염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지내

의 통풍계획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내

의 주거단지는 고 ․고층화로 인하여 용적율이 높고 인

동거리의 최소화, 획일적인 판상형 위주의 격자 주동배치

로 인하여 단지내 풍속저하구역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단지내부에 위치한 주거동의 경우 바람의 향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염된 공기가 단지내에 

정체하게 된다. 

3.2 주거동의 배치유형 분류

일반적인 주거동의 배치유형은 대지형태 및 조건, 주변

현황, 개발 도, 법규적용, 분양성 측면, 주동형태 및 단위

세대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본 통풍계획 연

구를 위한 주거동의 배치유형은 판상형 격자배치, 판상형

+타워형-1 배치, 판상형+타워형-2 배치, 타워형 배치 등 4

가지로 분류하 다.

주거동의 배치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판상형 격자배치는 현재까지 아파트 단지에서 

높은 용적율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배치유형이

다. 높은 용적율과 폐쇄적인 주동배치로 인해 통풍계획에 

가장 불리한 단지구성을 하고 있다. 따라서 통풍계획 연

11) 한국경제신문, 2003, 11.18, 보도자료. 카톨릭의대 김형아교수는 일

본 산업의과대학 연구팀과 공동으로 서울과 일본 기타규슈지역의 

공동주택 거주자 각 11명을 대상으로 공기오염물질 노출정도를 비

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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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동기를 제공한 배치유형으로, 본 연구의 풍속비 분

석을 위해 타배치유형과 비교대상으로서 선정하 다. 둘

째, 타워형 배치는 최근에 도시경관의 제고차원과 전세대

의 균일한 일조 및 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적용된 배치유

형으로, 계획단지가 증가 추세에 있다. 타워형 배치의 대

부분은 초고층으로 계획됨으로서 건폐율과 주동차폐율이 

낮아 통풍율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계

획 및 정책적 방향인 초고층화를 통한 저건폐율에 따라 

통풍계획의 연구대상으로 부각될 것이다. 셋째, 판상형+타

워형-1과 판상형+타워형-2 배치는 전술된 2가지 유형이 

조합되는 배치유형이다. 이는 단지내에 타워형 주동이 단

지 중앙 또는 외부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풍속비 변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단지계획시 반 할 

수 있는 배치유형을 제안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타워형 

주동의 위치에 따라 풍속비에 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

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타워형 주동의 배

치는 도시경관 및 옥외공간 측면뿐만 아니라 통풍계획 측

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기본적인 주거동의 배치유형으로 적용되었던 

다양한 배치유형중 본 통풍계획 연구을 위해 4가지 배치

유형을 선정한 이유는 배치유형중 가장 기본적이고 적용

가능한 배치유형으로서, 이를 통해 통풍계획의 연구에 기

초적인 배치유형 분류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3.3 주거동의 배치유형별 적용사례 및 특성

3.3.1 판상형 격자 주동배치 

판상형 격자배치는 주동배치가 격자패턴을 이루면서 주

동 전체가 판상형으로 구성된 단지를 말한다. 주거동의 

배치유형에 있어서 ‘일자’ 평행배치는 1970∼80년대에 주

로 계획되었던 배치패턴으로, 15층 이하의 층수와 200% 

이하의 용적율로 적용되었던 배치유형이었다. 반면, 판상

형 격자배치는 용적율이 200% 이상 증가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해 1990년 이후에 도입되었던 배치유형이다.

(그림 4) 

그림 4. 판상형 격자배치 예 

(문래동 L 아파트)

  그림 5. 판상형+타워형-1 배치 예
(신정동 D 아파트)

현재 용적율 250% 전후의 단지계획시 주로 적용되는 

배치유형이기도 하다. 판상형 격자배치는 ‘일자’ 평행배치

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된 방식으로, 남북방향에서

의 주동차폐율 변화는 없으나, 동서방향에서의 차폐율은 

일자 평행배치보다 증가하게 된다. 또한 단지내 통풍계획

에 있어서 폐쇄적인 주동배치로 인하여 다른 배치유형보

다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3.3.2 판상형+타워형-1 배치

판상형+타워형-1 배치는 판상형 격자배치에서 단지중

앙에 타워형 주동을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판상형 격자

배치보다 차별화되어 발전된 배치유형으로 1990년 후반부

터 주로 도입되기 시작하 다. 이는 단지 외부에 고층이

하의 판상형 주동과 단지 중앙에 초고층의 타워형 주동배

치를 통해 내부 개방적이고 단지의 옥외공간인 중앙광장 

계획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단지 중앙에 타워형 

배치를 통해 통풍계획에 향을 주는지 여부는 실험을 통

해 입증할 필요가 있다.

판상형+타워형-1 배치는 동서방향에서의 차폐율 변화는 

없으나, 남북방향에서의 차폐율은 판상형 격자배치보다 감

소한다. 또한 단지내 통풍계획에 있어서 판상형 격자 주동

배치보다는 다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그림 5)

3.3.3 판상형+타워형-2 배치

판상형+타워형-2 배치는 판상형 격자배치에서 단지외

부에 타워형 주동을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타워형 

주동의 위치에 있어서 판상형+타워형-1 배치와 상반되는 

것으로, 단지 외부에 초고층의 타워형 주동과 단지중앙에 

고층이하의 판상형 주동배치를 통해 단지의 외부개방적 

측면에 유리한 배치유형이다.(그림 6)

그림 6. 판상형+타워형-2 

배치 예

(도곡동 S 아파트)
  

그림 7. 타워형 배치 예

(대치동 C 아파트)

판상형+타워형-2 배치는 판상형 격자배치의 규칙적인 

배치에서 벗어나 단지외부에 타워형 주동을 배치함으로서, 

단지 랜드마크의 도입과 스카이라인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단지의 외부개방적 측면으로 인해 통풍계획에 유리

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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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타워형 주동배치

타워형 배치유형은 주동 전체가 타워형으로 주거 단지

에 점적인 배치방식을 채택하여 용적율의 증가와 초고층

화에 따라 최근에 증가추세에 있는 배치유형이다. 이는 

판상형 격자배치보다는 층수의 초고층화를 통한 건폐율의 

감소와 더불어 단지의 내․외부의 개방적 측면으로 인하

여 통풍계획에 유리한 배치유형이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 주택조례 개정을 통해 타워형 위주의 주동배치

를 권장하는 조례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그림 7) 

타워형 배치는 동서남북방향에서의 주동차폐율은 판상

형 격자배치보다 작아 단지내외에서의 개방감이 증가하여 

통풍계획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건폐율의 

축소로 인하여 풍속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고, 옥외공간

의 활용도를 높힐 수 있는 배치유형이다. 

4. 주거단지에서 주거동의 배치유형과 필로티 

적용에 따른 통풍계획의 분석기법  

4.1 CFD 시뮬레이션 개념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은 

유동을 지배하는 편미분방정식을 근사적인 대수방정식으

로 바꾸고 이를 수치적으로 풀어 유동을 해석하는 학문이

다. 수학적 모델링으로 난류, 유변학, 라디에이션, 화학반

응, 연소, 다상유동, 스프레이 등 여러가지 문제해석에 이

용되고 있다. 적용분야는 건물의 내․외부 환경중에서 풍

하중, 난방 및 환기 등에 적용된다. 

CFD의 사용이점은 기본적인 유체거동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실험보다 고성능 컴퓨터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경제성이 있게 유동문제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또한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파라미

터 연구를 수행하여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8. CFD의 경계조건(mesh : 120,000개)

Inlet

outlet

symmetry

symmetry

CFD의 해석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전처리과

정(Pre-processor)으로, 해석하려는 유동장의 형상을 생성

하는 과정이다. 둘째 해석과정(Solver)으로, 다양한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3차원 운동방정식을 생성된 격자와 같이 

반복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이다. 셋째 후처리과정

(Post-processor)으로, 속도와 압력 결과를 가시화하여 나

타내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시뮬레이션 사용코드는 

국 AEA, Harwell 연구소의 CFX 4.4를 사용하 다. 주거

단지의 통풍유동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컴퓨터 시뮬레

이션으로 구하기 위하여 적용된 시간평균화된 연속방정식

과 운동량 방정식을 텐서형으로 나타내면 식 (1)과 (2)와 

같다. 

∂ui
∂xi
 = 0                           (1)

ρuj
∂ui
∂x j

=-
∂p
∂x i

+
∂
∂x j [μ e(

∂u i
∂x j
+
∂u j
∂x i
)]- 23 kδ i j        (2)

여기서, u는 속도벡터, ρ는 도, μ e는 유효점성계수

이며, p와 k는 각각 정압과 난류운동에너지를 나타내며 

x는 좌표축이 된다. 식 (1)과 (2)에서의 첨자 i, j는 텐서형

태로 표시하기 위한 기호이며, 3차원일 경우 1, 2, 3의 숫

자가 사용된다. 즉 1은 x방향, 2는 y방향 그리고 3은 z방

향이 된다.

주거단지의 통풍유동 특성을 위한 지배방정식은 유한체

적법을 이용하여 이산화방정식을 구하 다. 식 (1)과 (2)

에서 편미분방정식의 해석은 미소체적으로 나눈 입출입 

유동장의 방정식을 대수방정식으로 변환해야 한다. 통풍

유동 특성은 난류유동이기 때문에 운동량 방정식의 유효

점성계수, μ e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런 난류 유동장을 직

접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기의 운동에너지(k)

와 소산에너지(ε)를 적용하여  해석하는 방법인  표준 

k-ε모델을 적용하 다. 이 표준 k-ε모델은 난류유동

장을 풀기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정식이다. 또한, 운동량방

정식인 식 (2)의 왼쪽 항에 있는 대류항은 비선형항이다. 

이러한 비선형항을 얻기 위한 이산화작업은 하이브리드 

방법을 이용하 고, 우측 첫번째 항인 압력항 처리는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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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수정방법을 이용하는 심플방법을 적용하여 압력수정에 

관한 근사 이산화방정식을 압력과 속도의 상관관계를 고

려한 연속방정식을 이산화방정식으로부터 구하 다.

4.2 통풍계획의 시뮬레이션 조건 

본 연구를 위한 CFD 시뮬레이션은 4가지 주거동의 배

치유형에 따른 풍속비 분석을 위한 것이다. 

4.2.1 시뮬레이션 통제조건

주거단지에서 풍속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양하기 

때문에 통풍 시뮬레이션의 경우 시뮬레이션 통제조건을 

전제로 해야 한다. 실제로 통제조건 없이 풍속비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할 경우 아파트 주거동의 배치유형과 

필로티에 미치는 향변수가 어느 것인지의 여부는 확인

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4가지 주거동의 배치유

형은 동일조건하에서 풍속비 분석을 위한 통풍계획의 시

뮬레이션 통제조건은 전제되어야 한다. 통풍계획을 위한 

계획조건중 시뮬레이션 통제조건은 표 4와 같다.   

표 4. 시뮬레이션 통제조건 

구분 대지면적 용적율 단위세대 층수 세대수 주변조건

통제

내용
34, 544.0㎡ 250.0%

전용85.0㎡ 

미만
20층 800호 동일함

4.2.2 시뮬레이션의 풍향별 / 풍속별 풍속비 분석

주거단지에서 풍속비 분석을 위한 주거동의 배치유형에 

따른 시뮬레이션은 풍향과 풍속의 두가지 요소로 구분하

여 실시한다. 풍속비 분석을 위한 풍향은 동․서․남․

북․남동․남서․북동․북서향 등 8방위의 풍향으로 한다. 

바람의 성격상 시간별․월별․연별․지역별에 따라 풍향

이 변하게 된다. 또한 주변의 자연적․인공적 조건에 따

라 다르며, 도시의 기온차나 기후요소에 의해서도 변화한

다. 서울의 경우 주풍향은 북서풍이 우세하나, 서풍의 경

우도 많이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8방위의 풍향을 고려한 

것은 대표적인 방향을 선정해 보다 정확한 풍속비 분석을 

위한 것이다. 

풍속의 경우 2.45m/s와 3.00m/s의 두가지 풍속으로 실

시하 다. 풍속의 선정기준은 서울의 30년간 연평균 풍속

인 2.45m/s를 기준12)으로 하 고, 3.00m/s의 경우는 통풍

계획을 고려했을 경우를 대비해 풍속의 증가가 풍속비 변

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풍속별 풍속

12) 기상청, 기후정보, 2001년. 서울의 1971-2000년에 걸친 30년간 평균 

풍속치를 나타낸다. 

비 분석은 두가지 풍속이 평균 풍속비 변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풍속에 따른 통풍계획의 통풍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서이다.  

4.2.3 시뮬레이션의 풍속비 분석과정

주거동의 배치유형별 단지에 설치된 풍속센서는 주동 

외벽에서 5미터 이격시키고 풍속센서의 간격은 가로 15미

터×세로 12미터의 모듈에 의해 풍속센서가 44개소 설치되

었다. 풍속센서의 위치는 배치유형별로 동일위치와 동일

조건으로 설치하 다. 이는 배치유형별에 따른 풍속비 분

석에 객관적인 풍속값의 확보와 배치유형별 풍속비 변화

비교를 하기 위함이다. 

a) 판상형 격자배치

  
b) 판상형+타워형-1 배치

 

c) 판상형+타워형-2 배치

  
d) 타워형 배치

그림 9. 배치유형별 풍속센서 설치 

풍속센서의 높이는 지상레벨에서 1.5미터 높이로 하고, 

각 배치유형별 계측점에 10초간 풍속 2.45m/s 및3.00m/s

로 풍향 동․서․남․북․남동․남서․북동․북서향의 8

방위로 바람이 불때 계측된 풍속을 토대로 평균 풍속비를 

분석하는 것이다. 

평균 풍속비란 각 배치유형별 풍속센서에 검측된 44개

의 풍속값를 합하여 이를 44로 나눈다. 이 평균풍속값을 

다시 2.45m/s 및 3.00m/s로 나눈 값을 평균 풍속비라고 

한다. 이 평균 풍속비를 주거동의 배치유형에 따른 풍속

비 분석을 통해 통풍계획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거동의 배치유형별 풍속센서는 44개소로서, 그림 9와 

같이 동일한 위치에 설치되었다. 따라서 주거동의 배치유

형에 따른 CFD 시뮬레이션은 배치유형별․풍향별․풍속

별에 따라 총 64회의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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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분석대상 주거단지 주거동의 배치유형별 단지개요 

및 특성

4.3.1 배치유형별 단지개요

본 연구를 위한 분석대상 주거동의 배치유형별 단지개

요는 표 5와 같다. 단지개요중 시뮬레이션의 통제조건에 

의해 대지면적, 용적율, 세대수, 층수는 4개 단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표 5. 주거동의 배치유형별 단지개요

구   분
판상형 

격자배치

판상+타워형-1 

배치

판상+타워형-2 

배치

타워형

배  치 

대지면적 34,544.0㎡

건축면적 5,143.4㎡ 5,000.8㎡ 5,000.8㎡ 4,787.0㎡

건 폐 율 14.89% 14.47% 14.47% 13.85%

용 적 율 250.0%

세 대 수 800호 / 전 주동 20층

 

4.3.2 주거동의 배치유형별 특성

1) 판상형 격자배치

판상형 격자배치의 주동조합은 판상형의 계단실형인 4

호조합 10개동으로 구성되었다. 주동의 남향비율은 60%이

고, 동향은 40%로서, 3개의 ‘ㅁ'자로 폐쇄적인 공간단위인 

클러스터로 이루어지는 기본단위를 가지고 있다. 4면에 

따른 주동차폐율은 높은 편이어서 통풍계획상 불리한 배

치유형이다.

   

그림 10. 판상형 격자배치도 및 3D 모델링

따라서 판상형 격자배치의 경우 주풍향을 고려한 필로

티계획의 도입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주거단지에서의 풍

속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판상형 격자배치의 배치도 및 

3D 모델링은 그림 10과 같다. 

2) 판상형+타워형-1 배치 

판상형+타워형-1 배치의 주동조합은 판상형 계단실형

인 4호조합 6개동과 타워형 중심코아형인 4호조합 4개동

으로 총 10개동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1. 판상형+타워형-1 배치도 및 3D 모델링

주동의 남향비율은 40%, 동향은 20%, 남동․남서향은 

40%로서, 단지의 중앙에 4개의 타워형 주동배치를 통해 

단지내부에 1개의 큰 ‘ㅁ'자로 개방적인 공간단위인 클러

스터로 이루어지는 기본단위를 가지고 있다. 남․북방향

의 주동차폐율은 판상형 격자배치보다 낮은 편으로 통풍

계획상 유리한 배치유형이다. 

따라서 판상형+타워형-1 배치의 경우 동․서방향에 필

로티계획의 도입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주거단지에서의 

풍속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판상형+타워형-1 배치의 배

치 및 3D 모델링은 그림 11과 같다.

3) 판상형+타워형-2 배치 

판상형+타워형-2 배치의 주동조합은 판상형 계단실형

인 4호조합 3개동과 6호조합 2개동, 타워형 중심코아형인 

4호조합 4개동으로 총 9개동으로 구성되었다. 주동의 남

향비율은 50%, 동향은 10%, 남동․남서향은 40%로서, 단

지의 외곽에 4개의 타워형 주동배치를 통해 단지내부에 2

개의 큰 ‘ㄷ'자로 일방향의 개방적인 공간단위인 클러스터

와 단지외부에 개방감인 공간단위를 가지고 있다. 4면에 

따른 주동차폐율은 판상형+타워형-1 배치와 유사한 배치

유형이다. 

     

그림 12. 판상형+타워형-2 배치도 및 3D 모델링

따라서 판상형+타워형-2 배치의 경우 남․북방향에  

필로티계획의 도입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주거단지에서

의 풍속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판상형+타워형-2 배치의 

배치 및 3D 모델링은 그림 12와 같다.

4) 타워형 배치

타워형 배치의 주동조합은 타워형 중심코아형인 4호조

합 10개동으로 구성되었다. 주동의 남동․남서향은 100%

로서, 단지내․외부에 개방적인 공간단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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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타워형 배치도 및 3D 모델링

4면에 따른 주동차폐율은 다른 배치유형보다 낮은 편이

어서 통풍계획상 양호한 조건을 가짐으로서 앞으로 권장

되는 배치유형이다. 그러나 동서방향으로의 개방감으로 

인하여 예상 이외로 풍속비가 발생하여 풍해가 발생할 수

도 있다. 타워형 배치도 및 3D 모델링은 그림 13과 같다. 

4.3 주거동의 배치유형별 풍속비 분석

주거동의 배치유형별 풍속비 분석은 CFD 시뮬레이션을 

8방위에 따른 풍향별․2.45m/s 및 3.00m/s의 풍속에 따라 

64회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4.3.1 판상형 격자배치 풍속비 분석

시뮬레이션의 풍향은 동․서․남․북․남동․남서․북

동․북서향으로, 풍속 2.45m/s로 불었을 때 단지내에 설치

된 44개의 풍속센서에서 측정된 평균풍속은 0.85m/s이었고, 

풍속 3.00m/s로 불었을 때 측정된 평균풍속은 1.08m/s이었

다. 따라서 판상형 격자배치에서 풍속 2.45m/s의 평균풍속

비는 0.347, 3.00m/s의 평균풍속비는 0.360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판상형 격자배치 계측점의 풍속값 및 시뮬

레이션 기류분포(남풍)  

그림 14는 풍속 2.45m/s로 남풍이 불때 44개의 풍속센

서에서 측정된 풍속값과 시뮬레이션 기류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44개의 풍속이 다른 것은 풍속센서 주변의 조건

들 즉, 주동형태, 개방여부, 단지내로 들어오고 나가는 바

람의 특성, 주동간의 거리 등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기 때

문이다.

표 6. 판상형 격자배치 계측점의 풍속 

구    분
 2.45m/s  3.00m/s

풍 속 풍속비 풍 속 풍속비

동    풍 0.71 0.289 0.91 0.303

서    풍 0.72 0.293 0.98 0.326

남    풍 1.08 0.440 1.37 0.456

북    풍 1.14 0.465 1.44 0.480

남 동 풍 0.74 0.302 0.93 0.310

남 서 풍 0.80 0.326 1.01 0.336

북 동 풍 0.78 0.318 0.98 0.326

북 서 풍 0.82 0.334 1.02 0.340

평    균 0.85 0.346 1.08 0.360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면, 첫째 동풍과 서풍에 비해 

남풍과 북풍의 경우에서 평균풍속이 증가하 다. 이 결과

는 동서축과 남북축에 있어서 차폐율이 동일할지라도 대

지폭이 동서축보다 남북축이 작아 주동의 배치열이 2열이

나, 동서축은 4열이기 때문에 풍속저하구역의 범위가 더 

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것으로 보아 대지폭이 큰 경

우에는 단지내 바람길 확보 차원인 통경축의 확보를 위한 

주동배치와 연속된 필로티 설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둘째 다른 배치유형에 비해 풍속이 증가할 때 8방위에 걸

쳐 판상형 격자배치만이 풍속비가 증가하 다. 이 결과는 

판상형 격자배치에서 보듯이 3개의 ‘ㅁ'자로 구성된 공간

단위인 클러스터를 이루고, 4면에 따른 주동차폐율이 높

기 때문에 외부에서 풍속이 증가할 때 단지내 풍속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4.3.2 판상형+타워형-1 배치 풍속비 분석

시뮬레이션의 풍향은 8방위로서, 풍속 2.45m/s로 불었을 

때 단지내에 설치된 풍속센서에서 측정된 평균풍속은 

1.57m/s이었고, 3.00m/s로 불었을 때 평균풍속은 1.9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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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판상형+타워형-1 배치 계측점의 풍속값 

및 시뮬레이션 기류분포(남풍)

 

따라서 2.45m/s의 평균 풍속비는 0.641, 3.00m/s의 평균 

풍속비는 0.633으로 나타났다. 그림 15는 2.45m/s로 남풍

이 불 때 44개의 풍속센서에서 측정된 풍속값과 시뮬레이

션 기류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7. 판상형+타워형-1배치 계측점의 풍속 

구    분
 2.45m/s  3.00m/s

풍 속 풍속비 풍 속 풍속비

동    풍 1.88 0.767 2.24 0.746

서    풍 1.85 0.755 2.20 0.733

남    풍 1.59 0.648 1.88 0.626

북    풍 1.66 0.677 2.04 0.680

남 동 풍 1.39 0.567 1.69 0.563

남 서 풍 1.41 0.575 1.65 0.550

북 동 풍 1.41 0.575 1.74 0.580

북 서 풍 1.42 0.579 1.75 0.583

평    균 1.57 0.640 1.90 0.633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면, 첫째 남풍과 북풍에 비해 

동풍과 서풍의 경우에서 평균풍속이 증가하 다. 이 결과

는 동서축이 남북축에 비해 단지내 개방폭이 길기 때문에 

기류패턴에 있어서 원활한 바람의 흐름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둘째 타워형 주동의 위치선정으로서, 판상형+타워형

-2 배치보다 평균풍속비가 풍속 2.45m/s에서는 0.22, 

3.00m/s에서는 0.227이 증가하 다. 이것은 타워형 주동이 

단지중앙에 배치됨으로서 바람길 확보가 가장 큰 요인으

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셋째 판상형+타워형-2 배치보다 

풍속비가 증가된 것은 판상형+타워형-1 배치에서는 배치

기법상 타워형 주동군을 이룬 반면, 판상형+타워형-2 배

치에서는 타워형 주동군이 분산배치되어 있어서 통풍효율

이 감소하 다. 이에 따라 타워형 주동배치는 타워형 주

동군을 이룰 때 풍속비가 증가하므로 통풍계획에 유리함

을 알 수 있다. 

4.3.3 판상형+타워형-2 배치 풍속비 분석

시뮬레이션의 풍향은 8방위로서, 풍속 2.45m/s로 불었

을 때 단지내에 설치된 풍속센서에서 측정된 평균풍속은 

1.03m/s이었고, 3.00m/s로 불었을 때 평균풍속은 1.22이었

다. 따라서 2.45m/s의 평균 풍속비는 0.420, 3.00m/s의 평

균 풍속비는 0.407로 나타났다. 

그림 16. 판상형+타워형-2 배치 계측점의 풍속값 및 

시뮬레이션 기류분포(남풍)

 

그림 16은 2.45m/s로 남풍이 불때 44개의 풍속센서에서 

측정된 평균 풍속값과 시뮬레이션 기류분포를 나타낸 것

이다

표 8. 판상형+타워형-2배치 계측점의 풍속

구    분
 2.45m/s  3.00m/s

풍 속 풍속비 풍 속 풍속비

동    풍 1.33 0.542 1.59 0.530

서    풍 1.24 0.506 1.46 0.486

남    풍 1.08 0.440 1.28 0.426

북    풍 1.10 0.448 1.31 0.436

남 동 풍 0.91 0.371 1.07 0.356

남 서 풍 0.88 0.359 1.09 0.363

북 동 풍 0.94 0.383 1.12 0.373

북 서 풍 0.75 0.306 0.87 0.290

평    균 1.03 0.420 1.22 0.406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면, 판상형+타워형-2 배치에

서 풍속비가 판상형+타워형-1 배치보다 감소한 것은 첫째 

단지중앙에 동향의 4호조합 1개주동으로 인하여 동서축의 

단지내 바람길이 차단되었다. 둘째 풍속저하구역은 4호조

합 주동보다 6호조합 주동이 크게 나타났다. 판상형+타워

형-1 배치의 경우 6호 주동조합이 없으나, 판상형+타워형

-2 배치에서는 주동길이가 긴 6호 주동조합이 2개동 배치

됨으로 인하여 공기정체구역이 확대되었다. 셋째 단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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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의 풍속센서가 단지중앙에 집중됨으로서, 단지 외부

의 타워형 주동배치로 인하여 풍속비는 증가하 으나 단

지중앙에서의 풍속비는 감소하 다. 이것은 판상형+타워

형-2 배치에서도 타워형 주동배치로 인해 풍속비가 증가

됨을 알 수 있다. 

4.3.4 타워형 배치 풍속비 분석 

시뮬레이션의 풍향은 8방위로서, 풍속 2.45m/s로 불었

을 때 단지내에 설치된 풍속센서에서 측정된 평균풍속은 

1.91m/s이었고, 3.00m/s로 불었을 때 평균풍속은 2.28이었

다. 따라서 2.45m/s의 평균 풍속비는 0.779, 3.00m/s의 평

균풍속비는 0.760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타워형 배치 계측점의 풍속값 및 시뮬레이

션 기류분포(남풍)

그림 17은 2.45m/s로 남풍이 불때 44개의 풍속센서에서 

측정된 평균 풍속값과 시뮬레이션 기류분포를 나타낸 것

이다.

표 9. 타워형 배치 계측점의 풍속 

구    분
2.45m/s 3.00m/s

풍 속 풍속비 풍 속 풍속비

동    풍 2.85 1.163 3.40 1.133

서    풍 2.74 1.118 3.25 1.083

남    풍 1.57 0.640 1.84 0.613

북    풍 1.85 0.755 2.20 0.733

남 동 풍 1.56 0.636 1.87 0.623

남 서 풍 1.56 0.636 1.87 0.623

북 동 풍 1.61 0.657 1.93 0.643

북 서 풍 1.56 0.636 1.86 0.620

평    균 1.91 0.779 2.28 0.760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면, 첫째 타워형 배치에서 동

풍과 서풍이 다른 풍향보다 풍속비가 우월하게 증가하

다. 이는 동서축으로 단지내 바람길 차단요소가 없는 것

이 주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4개의 배치유형중에서 

풍속비가 1.0 이상 발생한 배치유형으로, 특히 동서축으로

의 개방으로 인하여 일부 풍해(風害)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일부 주동의 차폐율을 조정하는 계

획적 조치가 요구된다. 셋째 단지내 풍속센서에 검측된 

44개의 풍속비는 평균적으로 0.6이상의 고른 풍속이 검측

되었다. 이는 전체 타워형 주동배치로 인하여 다른 배치

유형보다 통풍계획에 유리한 배치유형으로 파악된다.  

결과적으로 주거동의 배치유형별에 따른 풍속별 풍속비 

분석을 종합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주동의 배치유형별 풍속비와 건폐율과의 관계  

구     분
풍  속 

2.45m/s

풍  속 

3.00m/s
건폐율(%)

판상형 격자배치 0.347 0.360 14.89

판상형+타워형-1

 배    치
0.641 0.633 14.47

판상형+타워형-2 

배    치
0.420 0.408 14.47

타워형 배치 0.779 0.760 13.85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주거단지에서 통풍계획과 관련된 주거동

의 배치유형 분류에 따른 통풍계획의 시뮬레이션 분석기

법을 통해 통풍계획의 실천적 계획기법을 모색하고자 하

는 것이다. 분석결과로는 다음과 같다.

1) 주거동의 배치유형별로 풍속 2.45m/s시 평균풍속비

는 판상형 격자배치는 0.347, 타워형 배치는 0.779로 나타

났다. 따라서 타워형 배치의 평균풍속비가 판상형 격자배

치보다 0.432 높게 나타나 타워형 위주의 주동배치가 통

풍성능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2) 주거동의 풍속비 분석에서 풍속 2.45m/s시 판상형+

타워형-1 배치는 0.641, 판상형+타워형-2 배치는 0.420로 

나타나 판상형+타워형-1 배치의 풍속비는 판상형+타워형

-2 배치보다 0.221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판상형+타워형

의 배치조합시 타워형 주동은 단지내 중앙에 위치하는 것

이 통풍계획에 유리하다. 

3) 주거동의 배치유형에 따른 풍속별 평균풍속비 분석

에서 2.45m/s의 풍속과 비교하여 3.00m/s의 평균풍속비는 

판상형 격자배치에서는 증가하 으나, 나머지 배치유형에

서는 감소하 다. 따라서 판상형 격자배치에서의 풍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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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는 풍속비 증가로 나타나 통풍계획의 필요성이 부각

되었다.

4) 동일 용적율 조건에서 건폐율이 풍속비 증감에 향

인자로 나타났다. 즉 풍속 2.45m/s에서 판상형 격자배치의 

풍속비는 0.346, 타워형 배치의 풍속비는 0.779로 나타났

다. 따라서 건폐율이 높을수록 풍속비가 낮아지고 건폐율

이 낮을수록 풍속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5) 풍속이 2배 증가하면 대기오염농도는 약 1/2 정도 

감소한다. 주거단지에서 풍속은 오염물질의 분배․수송․

확산에 향을 미치므로 통풍계획을 통한 풍속의 증가는 

도시의 오염물질농도를 저감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요소

이다. 따라서 통풍계획에 의한 풍속의 증가는 대기오염도

에 따른 건강 향을 최소화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주거동의 배치유형별 필로티 적용

에 따른 풍속비 분석을 통해  필로티와 관련된 통풍계수 

및 필로티율을 제안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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