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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도시농업 요구에 건축, 도시분야가 빠르게 응하기 해서 법제도  장치로서 

기존에 활용도가 높은 생태면 률의 개선에 주목한 연구이다. 기존의 생태면 률은 여러 작물생장조건  토심과 투수만을 

다룬 지표로 조경식재 등의 리에는 활용될 수 있으나 도시농업의 주요요소인 작물을 다루기에는 부족한 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설을 증명하고 그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생태면 률 지표

만으로 작물생장까지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한 실제 단지계획상에서의 문제 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생태면 률에 빠져 있는 작물생장 조건  가장 요한 일조를 심으로 생태면 률 개선의 가능성  개선 방향

을 타진했다는 에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한 기  연구를 수행했다는 에서 의의를 지닌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improving the Biotope Area Ratio, which has existing availability as a legal and

institutional method for the architectural and urban fields to respond rapidly to recently growing demands for urban 

agriculture. The existing Biotope Area Ratio indicators only considers the depth and permeability of soil among a

range of conditions for plant growth; they can be used for landscaping plants management but have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plants that are the major factors in urban agriculture.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is hypothesis and

suggest a direction of improvement in the Biotope Area Ratio. The study discovered that the management of plant

growth only using the Biotope Area Ratio indicators has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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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환경문제가 세계 으로 공통의 문제로 떠오

른지 오래이다. 특히, 환경문제의 근원으로 도시가 주목

받게 되었다. 도시는 세계 에 지의 60~80%를 소비하

고 있으며, CO2의 50%이상을 발생시키는 에 지 다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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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시가 환경문제의 근원이지만 동시에 인류문화의 산

실이기에,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의 해결 역시 필요하다. 

실제로 도시구조를 변화시킴으로서 인류가 직면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

다. 특히, 2000년 Nottingham Declation과 2008년 

Hukuda Vision 등에서 기후변화에 응하기 해서 도

시차원에서의 근이 필요함을 공통 으로 인식하고 해

결책을 마련코자하 다. 이 해결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도시, 생태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탄소 도시 등이 주장

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은 부분 녹지면

의 증가, 토지의 생태  성능 제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에서 요하게 생각하고 있

는 녹지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변화하고 있다. 기에는 

단순한 녹화의 수단으로서 녹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다 극 인 의미에서 녹지와 인간의 활동을 

목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  가장 각 받는 

기술 의 하나가 도시농업기술이다. 실제로 련 연구

자들은 도시 내에서 농업활동을 신장시킴으로써 녹지 공

간의 확충,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 다양한 생물활동 진, 

도시민의 정신건강 회복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

로 기 하고 있다.

술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도시, 탄소 도시를 조

성하기 해 필수 인 기술 의 하나로 여겨지는 도시

농업을 한국의 도시들에 용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단,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도시농업은 지 까지 주를 이

루었던 교외농업과는 차별화된 것이다. 실제로 도시 공

간 내에 농업을 도입하는 것이며, 도시민의 라이 사이

클 내에 농업을 치시키려는 노력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친환경인증제의 필수지표  

하나인 생태면 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지표는 이미 

토양의 환경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자 개발된 지표이

기 때문이다. 한 이미 건축물 친환경인증제를 통해서 

리 활용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생태면 률과 

지구단 계획과 연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생태면 률을 수정·보완함으로써 도시농

업의 작물 생장가능성 지표로 활용하면 시 지를 창출할 

수 있음은 물론, 보다 손쉽게 도시농업을 확산시킬 수 있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면 률을 작물 생장측면에서 재검

토하고, 도시농업 계획지표로 활용하기 해 수정·보완

방향을 제안하는 것까지를 목 으로 한다. 이를 해서 

먼 , 생태면 률의 개념에 해서 검토하고, 친환경 인

증을 받고, 생태면 률을 구 하여 계획이 실시된 실제 

공동주택단지들을 상으로 시뮬 이션을 통해서 기존

의 생태면 률 지표의 작물 생장측면에서의 단 을 제기

했다. 생태면 률의 고려 요소와 작물 생장조건과의 비

교를 통해서 생태면 률에 보다 추가되어야할 요소를 도

출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에서 밝힌 목 을 달성하기 해서 본 연구는 시간

 범 는 2014년으로 한정하여 생태면 률 개념을 검토

하 다. 다만, 시뮬 이션을 한 공동주택단지의 계획도

면은 실제 완공까지된 단지를 구득해야한다는  때문에 

2010년에 계획된 도면 데이터를 구득하여 활용하 다. 

생태면 률 제도검토와 도면 데이터와의 시차를 고려하

여 생태면 률 제도에 한 검토는 2014년을 기 으로 

하되, 도면 데이터에 향을  2010년의 생태면 률 제

도를 감안하여 분석하 다. 공간  범 는 생태면 률에 

해서는 국 인 법령자료를 활용했고, 시뮬 이션 

상지로는 경기도 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치한 3개 아

트단지를 상으로 분석하 다. 이들을 상지로 선정

한 이유는 도시인 서울시, 부산시 등에 치한 공동주

택이 아니면서 물리  환경에 향을 많이 주는 용 률

이 국내 공동주택의 평균수 인 200%내외인 공동주택들

을 선정하 다. 연구의 내용  범 는 생태면 률의 지

표에 반 되어 있는 토심, 배수정도를 기본으로 삼았다.

하지만 작물재배에 있어서는 토심, 배수정도 외의 변

수가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다. 생태면 률을 도시농업 

활성화를 한 지표로 확장하기 해서는 기존에 다루고 

있는 변수 외에, 일조(음 ), 온도(계 ), 면  등이 추가

로 필요하다. 단, 본 연구에서는 모든 지표를 다루어 분석

하기 어려우므로 결여된 지표  식물 생장에 가장 요

하며, 공동주택의 물리  환경에 가장 직 인 향을 

받는 일조만을 다루었다. 실제로 신 용 외(1991)과 김혜

숙 외(2011)에 따르면 일조는 품질기능·수분함유기능·생

리기능 등 작물의 생육기본기능에 가장 많은 향을 주

는 요소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작물 생장조

건에 해당하나 생태면 률에는 반 되지 않은 지표인 일

조(음 ) 변수를 추가로 다루어 향후 보완지표 개발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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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높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면 률  작물 생장조건을 검토

하기 해서는 문헌고찰  문가 인터뷰를 수행했다. 

다음으로 생태면 률과 작물 생장조건을 비교·분석하기 

해서 실제 공동주택 단지를 상으로 가상으로 모델링

을 한 후, 시뮬 이션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분석을 해

서 간이 환경분석을 해서 리 활용되고 있는 Ecotect 

2011을 활용했다. 

2. 이론검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법규로 나 어 고찰을 진

행하 고, 생태면 률과 작물의 생장조건에 해 추가로 

고찰하 다. 선행연구는 도시농업에 한 연구와 생태면

률에 한 연구로 세분화하여 활성화  활용 측면에 

을 맞추어 검토하 으며, 법규는 도시농업 련 법

규들의 내용과 체계를 심으로 검토하 다. 생태면 률

은 기본 인 개념과 활용되고 있는 법규를 심으로 고

찰하 다.

2.1 선행연구 검토

2.1.1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 연구 검토

도시농업 활성화에 련된 선행연구는 황분석부문

과 효과검증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황분석부문연구

는 재 실시되고 있는 도시농업을 한 제도  측면과 

운 · 리 측면을 반 으로 분석한 뒤 이들이 갖는 한

계 을 도출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한 개선안을 제시

하고 있다. 반면 효과검증부문연구는 도시농업 활성화에 

향을 주는 요인들  한 가지 요인을 집 분석하여 도

시농업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뒤 시사 을 도

출하고 있다[Table 1].

검토 결과에 따르면 도시농업은 지속가능한 도시 조

성을 한 요한 기술요소로서 열섬 상 감, 지역 공

동체 활성화 등의 효과와 자 자족 도시를 한 활용잠

재성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제도 ·물리  기반에 한계가 

있어 이에 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안은 구체 이지 않고 반

인 방법론이나 미래에 한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으로 

그친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면 률을 활용해 기존의 생태면

률 제도가 도시농업을 한 활용방안으로서 지닌 한계를 

분석하고 구체 인 개선안을 제안하 다. 즉, 도시농업 

활성화를 한 제도  방법을 구체 으로 제시한다는 

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것이다.

Section Researcher Content

Statue 

Analysis

Kang et al. 

(2007)

Suggesting a management system and 

improvement methods to supplement   

systematic and physical limitations 

occurring in the process of using newly  

 organized vegetable gardens in residence 

development districts.

Na (2010)

Suggesting policy proposals to vitalize 

urban agriculture through establishment  

 of system and practical methods.

Lee (2012)

Suggesting farmland securement and 

preservation methods for urban   

agriculture with the use of institutional 

means  

Effect

Verifi-

cation

Leem & Koo 

(2013)

Verifying the effect of education programs 

on urban agriculture vitalization by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mpletion of urban agriculture education 

course and the opposite case 

[Table 1] A study on the precedent researches about

urban agriculture

2.1.2 생태면적률 제도 관련 연구 검토

생태면 률 제도 련 연구는 황분석부문과 활용방

안부문으로 나  수 있다. 선행연구는 주로 생태면 률

에서 산정하고 있는 행가 치에 하여 보다 최 의 

기 치를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 일부 연구는 새

로운 개선안을 사례지에 용분석한 뒤 행법규  제

도에 한 용가능성을 시사하 다[Table 2].

Section Researcher Content

Statue 

Analysis

Kim et al. 

(2006)

Computing the spatial type and weighted 

value of improved ecology-based   

indicator by on-site investigation analysis 

on the places of actual cases

Koo et al. 

(2007)

Computing the optimum standard value of 

Biotope Area Ratio by simulation   analysis 

based on investigation of Biotope Area 

Ratio in apartment complex

Jang et al. 

(2012)

Suggesting improvement direction of 

spatial types of Biotope Area Ratio   by 

comparative analysis of similar indicators 

in abroad and by simulation   analysis on 

apartment complex 

Appli-

cation

Kim & Moon 

(2004)

A study to utilize Biotope Area Ratio for 

landscape ecosystem and urban   planning 

by applying three improvement methods to 

the actual case’s sites and   analyzing the 

result 

[Table 2] A study on the precedent researches about 

biotope are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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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분석하면 기존 생태면 률의 공간유형과 

가 치를 한국의 도시생태환경에 보다 합한 형태로 개

선하 다는 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개선안 도출 기

이 토심과 투수성에 국한되어 있고 그 외 물리  환경은 

반 하지 않아 음 , 온도, 식재가능여부 등 생태환경에 

요한 향을 주는 생태생장조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은 한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생태면 률 지표가 도시농업 용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의 가 치 평가기 에 추가요소를 

도출하여 본질의 개선방법을 제안한다는 에서 차별성

이 있다.

2.2 생태면적률

2.2.1 생태면적률 개념

생태면 률은 무분별한 개발로 하되는 도시자연환

경의 생태기능을 유지  회복시키기 해 개발된 환경

계획지표로 「자연환경보 기본계획」에서 기 시범

용을 거친 후 2008년도부터 본격 으로 시행되었다. 

Spatial type
Wei

ght
Spatial type

Wei

ght

1

Green area 

with natural 

soil 

1.0 8
Partial   

pavements
0.5

2
Water area

(Permeable)
1.0 9

Wall   

greening
0.4

3
Water area

(Watertight)
0.7 10

Permeable   

pavement for 

entire surface

0.3

4

Green area 

with artificial 

soil ≥ 90㎝

0.7 11

Permeable   

pavement for 

cracked 

surface

0.2

5

Rooftop   

Greening

≥ 20㎝

0.6 12

Linked-surfac

e to rainwater 

utilization 

facilities 

0.2

6

Green area 

with artificial 

soil < 90㎝

0.5 13 Pavements 0.0

7

Rooftop   

Greening

< 20㎝

0.5

*Source: Ministry of environment, “Biotope area ratio application 

guidance”, 2011

[Table 3] Spatial types and weights of Biotope area

ratio

생태면 률 제도는 공간유형을 지반, 건물 구조요소, 

포장로 이상 3가지 분류에서 총 13가지로 세분류하고 

있다. 공간유형별 단 기 은 환경부에서 게시한 「생

태면 률 용 지침」에서 지반과 토양의 특성에 따라 5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성에 따른 평가결과를 토

로 공간유형별 가 치가 상이하게 부여되어 생태면 률 

산출식에 반 된다.

2.2.2 생태면적률 활용 현황

생태면 률은 친환경 련 법규  제도에서 환경평

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의 경우 제24조에서 생태면 률 지표를 개발행 허가의 

평가기 으로 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건축물 유

형별로 생태면 률 합격기 조건을 20~50%이상으로 차

등설정하고 있다. 「 명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에서

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와 동일하게 생태면

률을 개발행 허가의 평가기 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 유형에 따라 생태면 률 합격기 조건을 차등설

정하는 서울시와는 달리 모든 건축물에 하여 합격기

조건을 20%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심사 평가도구로 명시되어 있는 녹색건축 인증제에

서도 생태면 률을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제에서는 평가 상 건축물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게 

구성된 평가항목들로 인증심사를 하는데, 생태면 률은 

총 38가지 범주로 구성된 평가기   생태환경부문 내 

생태  기능확보 항목의 평가지표로서 모든 평가 상 건

축물의 필수평가항목으로 용되고 있으며 다른 평가항

목들보다 상 으로 높은 배 이 할당되어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3. 분석체계

3.1 분석대상 설정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외부조건 하에 있는 3개 단지를 

선정하여 분석하 다. 동일한 외부조건 하에 있는 단지

를 선정함으로써 최 한 가외변인을 통제하고자 하 다. 

통제를 해서 동일한 지역에 치하며, 인 한 단지들

을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인 한 단지를 선정함으로

써, 건설연도, 설계  건설회사, 지역 치, 기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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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lx Biotope Area Zoning Plan

A

[Table 5] Biotope Area Zoning Plans of the Apartment 

Complexes

B

C

조건 등을 통제할 수 있었다. 특히, 서울도, 지방도 아닌 

수도권으로 상지를 선정함으로써 보다 일반 인 상

지 선정을 해 노력했다.

이외에 공동주택단지의 물리  외부조건 형성에 상당

한 향을 미치는 용 률 역시 통제할 수 있었다. 이를 

해 용 률이 비슷한 단지들이 선정되었으며, 모두 

200% 내외 다. 용 률 200% 내외라는 수치는 국내 아

트 용 률 평균과 가깝다는 에서 역시 의미가 있다. 

해당 상지는 모두 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치하고 있

다. 각 단지의 기본 인 황은 표 4와 같다.

Cplx Classification Numerical Value

A

Site Area 37,961㎡

Lowest / Highest Floor 8 / 22 floors

Building Coverage Ratio 22.44%

Floor Area Ratio 199.35%

B

Site Area 28,730㎡

Lowest / Highest Floor 12 / 22 floors

Building Coverage Ratio 20.03%

Floor Area Ratio 199.92%

C

Site Area 53,969㎡

Lowest / Highest Floor 9 / 25 floors

Building Coverage Ratio 17.99%

Floor Area Ratio 183.36%

[Table 4] Basic information of the Apartment Complexes

본 연구 목표 달성을 해 각 단지의 생태면  구 도

가 필요했으며, 이를 구득할 수 있는 단지들로 선정하

다. 각 단지의 생태면  종류별 치는 Table 5와 같다.

3.2 분석방법 설정

본 연구에서는 술한 3개 공동주택단지를 상으로 

생태면 의 종류를 보다 세분화하기 해서 일조 시뮬

이션을 실시하 다.

이를 해서 일조 시뮬 이션을 실시하 다. 이를 

해서는 Autodesk사의 Ecotect v2011이 사용되었다. 분석

조건은 교의 경도  기후데이터 구득이 어려운 

계로, 서울의 련 데이터를 활용하 다. 일조분석은 태

양의 고도가 가장 높으며, 낮이 제일 긴 하지를 기 으로 

오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로, 모두 12개 시간

에 해서 분석을 실시하 다. 일조조건이 가장 좋은 여

름철을 기 으로 일조조건이 나쁜 타 계 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4. 분석결과

본 분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 기에 상정한 바와 같이 동일한 생태면

도 일조와 면 에 의해서 다시 세분화가 가능했다[Table 

6]. 를 들어 자연지반녹지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아래 분석과 같이 생태면 의 정의상 동일한 자연

지반녹지여도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일조시간을 갖는다. 

특히, A단지의 1-a블럭은 12시간 모두 일조가 가능한 

지 으나 이와는 상반되게, 1-m블럭은 겨우 1시간만 일

조가 가능한 지이다. 실제로 1-a블럭은 부분의 작물

의 식재가 가능하지만 1-m블럭의 경우에는 어떠한 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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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식재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가장 식물의 생육조건이 

우수한 자연지반녹지임에도 그러하다. 이러한 경향은 비

단 자연지반녹지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연구에

서 다룬 부분의 생태면  종류별 분석에서 모두 유사

했다.

Types Time Range Ave. SD

1

Green area 

with natural 

soil

All
7<H<18 7.511 2.754 

9<H<15 4.881 2.347 

A
7<H<18 7.875 3.160 

9<H<15 5.125 2.395 

B
7<H<18 6.667 2.625 

9<H<15 4.333 2.173 

C
7<H<18 7.600 2.235 

9<H<15 4.532 2.339 

3

Water area

(Watertight)

All
7<H<18 10.000 1.528 

9<H<15 6.667 0.373 

A
7<H<18 11.000 0.000*

9<H<15 7.000 0.000* 

B
7<H<18 9.000 2.000 

9<H<15 6.500 0.500 

C
7<H<18 9.533 1.614 

9<H<15 4.580 2.986 

4

Green area 

with   

artificial soil 

All
7<H<18 7.556 2.634 

9<H<15 5.000 2.348 

A
7<H<18 6.667 2.656 

9<H<15 4.250 2.976 

B
7<H<18 7.462 2.561 

9<H<15 5.000 1.840 

C
7<H<18 8.397 2.299 

9<H<15 5.284 2.044 

7

Rooftop   

Greening

All
7<H<18 8.100 1.972 

9<H<15 5.143 1.136 

A
7<H<18 8.207 2.078 

9<H<15 4.185 2.086 

B
7<H<18 10.000 0.000* 

9<H<15 7.000 0.000* 

C
7<H<18 8.207 2.078 

9<H<15 4.185 2.086 

9

Wall 

Greening

All
7<H<18 4.065 2.651 

9<H<15 2.750 1.549 

A
7<H<18 4.286 3.127 

9<H<15 2.786 1.820 

B
7<H<18 3.250 2.278 

9<H<15 2.000 1.414 

C
7<H<18 4.256 1.780 

9<H<15 3.018 0.865 

*: A single sample

[Table 6] A Result of Daylight Time Simulation

둘째, 인공지반녹지의 일조조건이 자연지반녹지의 그

것에 비해 더 상황이 좋았다. 인공지반녹지의 일조시간 

평균은 7.556으로 자연지반녹지의 체평균인 7.511시간 

보다 길었다. 한 그 평균편차 역시 작아서 토지별로 일

조시간 차이도 균일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오 9~오후3

시 로 축소하여 살펴보면 그 차이가 더 커짐을 알 수있

다. 이는 인공지반녹지가 부분은 주동과 주동 사이에 

치하는 계로 인동간격에 의해 일정 거리 이상의 보

호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 부분의 단지

계획시, 상지의 심부에 지하주차장을 계획하고 그 

상부는 인공지반녹지로 계획하고, 나머지 지역에 자연지

반녹지를 계획하는 방식도 그 이유 의 하나로 생각된

다. 자연지반녹지는 계획된다기보다는 단지 외곽에 방치

되기 때문에 인공지반녹지에 비해 향도 나쁘고, 아무

게나 배치되기 때문에 일조조건이 나쁜 것으로 풀이된다. 

자연지반녹지가 작물재배에서 차지하는 상을 고려할 

때, 자연지반녹지가 외곽에 방치되는 것은 향후 단지계

획시 재고되어야하는 행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다양한 

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우수한 토지가 일조가 나쁜 토지

가 되어 사실상 아무것도 재배할 수 없는 버려진 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벽면녹화의 일조조건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 벽

면녹화의 일조시간 평균은 다른 유형에 비해 턱없이 짧

은 4.065시간 사이 다. 다른 토지유형의 일조시간 평균

이 7.511, 10.000, 7.556, 8.100시간이라는 을 고려하면 

벽면녹화의 그것은 상당히 조건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벽면녹화 역시 벽면녹화를 해 주동형태나 향 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동의 형태와 배치가 결정된 이

후에 벽면녹화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뒤늦게 선정되는 경

우가 많다. 특히, 남향을 취하는 상형의 좌우 벽면을 활

용하여 벽면녹화가 배치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 다보니 

본 연구에서와 같이 부분의 벽면녹화의 향은 서향 

는 동향이었다. 심지어 A단지의 경우에는 북향도 존재했

다. 북향의 경우에는 사실상 일조가 어렵기 때문에 작물

재배는 물론, 기존의 목 인 벽면녹화 역시 지속하기 어

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벽면녹

화 역시 계획시 향이 고려되어야하며, 주동의 형태를 결

정하는 단계에서 동시에 계획되어야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평면 으로 음  시뮬 이션을 통해 도출한 

결론이므로 추후 연구에서 보다 입체 인 일조분석이 추

가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량이 가장 우수한 오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만을 분석한 결과, 체 시간을 상으로 일조시간을 계

산한 결과보다 일조상황이 더 좋지 않았다. 심지어 몇몇 

토지들은 해당시간 의 일조시간이 0인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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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Complex   A Complex   B Complex   C

9

a.m.

11

a.m.

1

p.m.

3

p.m.

5

p.m.

7a.m.~  

 6p.m.

[Table 7] Result of Simulation of Hourly Shade Changes

사실상 이러한 지는 양질의 일조는 받지 못하는 지

이며,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은 겨울철에는 일조를 받지 

못하는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는 지이다. 이러한 지

에서는 그 어떠한 식물의 생장도 불가능하다.

다섯째, 작물을 충분히 재배할 수 있을 정도의 양호한 

일조를 확보한 토지가 거의 없었다. 즉, 부분의 생태면

 상 작물재배가 가능한 토지들의 일조조건이 좋지 않

았다. 표6을 볼 때, A단지를 제외한 B, C단지에서 모두 

생태면 률상 상 토지에 해당하는 자연지반녹지가 인

공지반녹지에 비해 일조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무리 투수조건과 토심조건이 우수한 자연지반녹

지라도 일조시간이 인공지반녹지의 그것만 못하다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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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서 생태면 률 외에 일조를 

추가로 고려하여 보다 작물생장에 우수한 토지를 선별하

기 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단지 배치형태에 따라 일조조건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토지의 일조상황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A, 

B, C단지는 주동 가까이의 토지의 부분 즉, 단지의 

앙부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하주차장 개발로 인해 인공지

반녹지로 형성되고, 단지의 외곽부가 자연지반녹지로 개

발되는 공통 을 갖는다. 그것은 생태면 률 상의 공통

이다. 하지만 일조의 경우에는 단지 내 주동 배치  

주동의 형상에 향을 받기 때문에 생태면 률 상의 토

지질과는 다른 결과를 갖는다.

실제로 큰 ‘V’자 형태의 긴 상과 ‘ㄱ’자 형태의 긴 

상을 갖는 단지들의 경우 일조조건이 나빠짐을 알 수 있

었다. 그것은 상 으로 ‘V’자와 ‘ㄱ’자 형태의 주동을 

사용하지 않고 ‘-’자 주의 배치만을 사용한 C단지의 인

공지반녹지의 평균 일조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특히 ‘V’자와 ‘ㄱ’자 형태의 주동형태 뿐 아니라 

클러스터형 배치를 취한 A단지가 가장 일조조건이 안좋

았다. 이 으로부터 기존에 알려진 주동형태  배치형

태가 안좋은 단지의 일조조건이 안좋고, 이는 각 주동가 

가까운 인공지반녹지의 일조조건 역시 안좋게 하는 경향

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목이다. 이는 용 률과도 

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C단지의 용 률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단, A, B단지는 용 률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이는 배치 형태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배치형태를 원인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루는 

단지 수가 무 으므로 주동  배치형태에 따른 일조

조건 연구는 추후연구과제로 미 두고자 한다. 

5. 결론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할 

수 있다. 먼 , 최근 요구가 높아지는 도시농업에 건축계

획  도시설계 분야가 응하기 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제도  보완에서 가장 빠르고 효

율 으로 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친환경건축 인증 

 몇몇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구단 계획에서 활용되고 

있는 토지구분 수단인 생태면 률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라고 단된다. 이 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제도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생태면 률을 도시농업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일조에 한 추가 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기하는 시론  연구이므

로 범 한 단지들을 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으나 이

미 본 연구결과로부터 기존의 생태면 률 지표만으로 일

조조건까지 담보하지는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이

는 생태면 률에 일조조건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도시농

업 활성화를 한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 하겠다.

세 번째로, 기존의 단지들의 자연형 토지 조성방식에

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단지들에서 앙부

에 인공지반녹지를 배치하고, 남는 땅에 자연지반녹지를 

제공하는 계획방식은 오히려 자연지반녹지의 일조조건

을 나쁘게 하므로 생태면 률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이러한 상은 벽면녹화 부분에

서는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벽면녹화에 

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단지배치  주동형상이 일조에 미치는 

효과에 한 보다 세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

해 단지배치  주동형상, 용 률 등의 단지의 기본 인 

물리  지표들이 일조조건에 미치는 향을 알 수 있었

다. 한 이러한 조건들은 단지 내 생태면  유형에도 

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므로 생태면 의 도시농업 활

성화를 한 활용에 있어 단지배치  주동형태, 용 률

이 일조조건에, 그리고 생태면  유형에 미치는 향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룬 상지 수보다 더 많은 유형의 단지를 분석함으로

써 보다 일반화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농업 확산 상에 건축  도시분야에

서 발빠르게 응하기 한 제도  수단으로 생태면 률

에 집 하여 그 개선안의 개발이 필요함을 도출한 연구

이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련 분야의 시론  연구

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구득할 수 있는 자료의 수와 분석가능 변수의 종

류가 었다는 에서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

는 추후 자료의 확  취득과 단지의 유형화 연구들을 통

해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이러한 부분

이 보완되어 일반화가 진행될 경우, 실제로 생태면 률

의 보완 가능성을 도출했다는 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

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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