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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il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natural environment for bio-diversity.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of city devastate 
urban soil by the fraternization of green network and run off pollution. In these facts, preservation of soil is the main issue in 
maintain of quality urban environment. In order to handle this issue, the gold network that link fragment soil patches is 
considered in maintain quality soil. This study researched the infiltration Treebox design technique based on the Low Impact 
Development. This technique suggest reduction of impervious area of the soil due to urbanization. The main concept of this 
study is encourage more permeable surfaces in urban area by using a infiltration planter. The function of the planter is hold run 
off as much as possible from intensive rainfall, and utilizes it in drought season. Also, this planter provides fertile soil for 
organism habitat by keeping appropriate moisture supp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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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발전이후 고도의 경제성

장과 공업화 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고밀

도 주택개발과 도로개설로 도심 내 녹지의 감소, 녹지의 

파편화로 인한 녹지간의 연결성 현저히 저하된 실정이다. 
또한 불투수 포장면의 급속한 증가로 도심 내 열섬현상

과 기상이변에 의한 기온상승,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강우강도 및 강수량이 증가되고 있으나 적절한 해결방법

의 부재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는 생물다

양성과 기후변화이다. 생물다양성은 육상생태계, 해상생

태계 및 그 밖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

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의 변이성을 

말하며, 이는 종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이러한 생물다양성은 기후변화, 외
래종 침입, 생물다양성 보전체계 미흡으로 위협(Park, 
2007)받고 있으며, 생태계에 영향을 덜 미치는 범위 내

에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환경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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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성진

Fig. 1. Basic structure of LID infiltration treebox filter.

네트워크(ecological network)는 생태계 보전 관리 분

야에 네트워크의 고유 개념을 적용하여 구조와 기능을 고

려한 생태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태네트

워크는 생태계 전반에 걸친 통합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구

체적으로 녹지분야의 그린네트워크(green network), 수
생태계 분야의 블루네트워크(blue network), 바람길 등

의 화이트네트워크(white network)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용어는 이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용어이고 

환경관련 계획에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으나 생태계의 중

요한 구성요소인 토양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오늘날 다양한 환경, 생태적 문제에 있어 근

본적인 해결방안으로써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Yeom et 
al, 2010).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관심이 집중

되고 있는 토양은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여 자라게 할 수 

있는 흙’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암석의 

파편으로 이루어진 무기 성분과 동식물의 유체가 분해해 

생긴 유기성분이 혼합된 지각 최표층의 생성물’이라는 

학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토양은 지구상에서 알

려지지 않은 생명이 가장 많은 원천으로 선언됐으며, 토
양생태다양성의 지속성에 대한 개념은 지속적으로 강조

되고 있다(Akan, 1993; Primental et al, 1995; Lal, 
1999). 이러한 토양을 기반으로, 연결성 개념을 도입하

여 단절되고 파편화된 토양패치를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

하여 생태복원, 탄소저감, 기후변화 대응 등의 역할을 수

행하는 생태네트워크인 토양네트워크(gold network)는 

오늘날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U. S. EPA, 
2000; Lee et al., 2013). 토양네트워크에서의 수직적, 
수평적 연결성과 식물, 저영향개발(LID)의 접목(Park, 

2002)을 통해 우수침투의 기능을 높이는 침투화분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짐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Joo et 
al., 2011; Moon, 2015) 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저영

향개발 침투 화분의 기법연구와 침투화분의 적절한 설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시험을 통해 침투화분의 

기본구조(Fig. 1) 및 설치의 개요를 규정한 연구(Kang et 
al., 2010;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2), 가로수하부에 여과부가 포함된 구조물을 매립하

여 우수를 유입한 후 여과, 침투를 거쳐 기존 우수관로로 

유출되도록 한 나무여과상자(Treebox filter)를 통해 강

우 유출수의 침투를 유도하고 오염물질의 저감, 첨두유

량 감소 및 첨두시간 지연에 관한 연구(Diets과 Clausen, 
2008; Bedan과 Clausen, 2009), 나무여과상자의 구조

를 분석하여 우수로 흘러들어온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

적으로 오염물질의 제거율에 관한 연구(Park, 2011)등
이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되어진 침투화분은 보행도로와 차도의 우

수를 인입하여 첨두유출량을 감소 및 첨두시간을 지연하

고 유출수를 여과하여 기존 우수관로로 다시 흘려보내는 

것으로 강우량이 급증하게 되면 홍수로 이어지는 것은 

기존 우오수관을 사용하는 도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Fig. 
2, 3). 이에 비해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침투화분의 공

법으로는 물 순환 기능을 고려한 친환경적 도시계획기법

인 저영향개발기법으로 미국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서 시

작되어서 현재는 미국 내 다수의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차량도로와 보행도로로부터 우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경

계석의 일부 구간에는 우수로가 조성(USDA, 1986)되
어 있고, 녹지공간에는 가로수와 습하거나 건조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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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ucture of treebox filter. Fig. 3.  Illustration of filtering system in treebox filter.

모두 서식이 가능한 초본류가 식재되어 있어 강우 시 침

투화분 내에 일정량의 우수가 저류되고 넘치는 우수는 

오버플로어관을 통하여 연결된 배수관으로 배수되는 구

조를 활용하여 실용화 단계(Jones, 2000; Bonsignore, 
2003)에 접어들고 있다.

그럼으로 본 연구는 도시화로 인해 토양의 불투수 면

적이 급격히 상승되어 변화하는 도시의 기후변화에 대응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영향개발기법

을 활용한 침투화분의 도입을 제안하여 토양 내 우수의 

침투 및 저류의 효과 증대에 따른 식물의 생육환경 개선

과 도심 내 불투수 면적을 감소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 활용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2. 범위 및 방법

2.1. 연구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

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가로수 보호시설 설치

기준에 의해 보도폭 4.0 m 이상 보도로 설정하여 관련법

규 및 설계지침 등의 문헌조사와 기존 보도 및 가로의 현

황 및 문제점 그리고 저영향개발 침투화분 적용필요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선행연구를 통해 현 시점에 적합한 

저영향개발 침투화분의 기준과 설계고려사항을 제안하

였다.

2.2. 연구방법

2.2.1. 설계지침, 관련법규 분석 및 문제점

본 연구는 설계지침, 관련법규 분석 및 문제점을 현재 

설치되어진 보도, 가로 및 녹지의 설계지침과 관련법규

를 분석하고 기존 보행도로의 불투수 면적 현황, 설치형

태 등의 기초자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

하였다.

2.2.2. 저영향개발 침투화분 적용사례

저영향개발 침투화분의 강우유출의 관리 및 다양한 

생물의 서식이 가능한 기능과 설치기법 등을 조사하였으

며 선행연구된 저영향개발 침투화분의 적용방안과 효과

를 연구하고 설치 사례를 분석한다.   

2.2.3. 제안하는 저영향개발 침투화분 설계 기준 제시

기존 침투화분은 토양으로 빠른 침투를 통해 물순환

효과와 토양내 미생물의 서식환경 마련이 주된 효과였으

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저영향개발 침투화분은 우수의 

저류 기능을 개선하여 갈수기에도 뿌리를 통해 수분을 

흡수 가능한 시설물을 제시한다. 또한 서울시 상습침수

지역인 강남구와 동작구, 종로구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2002년, 2005년, 2011년의 불투수 포장율의 변화를 통

해 도심내 포장율의 변화도를 분석하였으며 일반 4차선 

도로를 예시로하여 녹지량 증가에 따른 우수침투량을 검

토하였으며 그에 따른 저영향개발 침투화분을 조성으로 

강우시 포장면의 저류 및 침투량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설계지침, 관련법규 분석 및 문제점

3.1.1. 설계지침 분석

도로 및 보행자도로설치 설계지침 분석

토지주택공사 조경설계기준에 따르면 보행자 전용도

로는 폭 8 m 이상에 대하여는 수목소재를 도입하고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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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Type Type 

Fig. 4. Types of  curve installation in road.

12 m 이상이고 연장 30 m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한 공간계획을 수립하며 포

장은 보행시 인식이 가능한 규모로 unit를 갖도록 하고 

pattern과 방향성을 갖도록 한다. 국토해양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는 보도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Fig.4)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보도면 유형 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으로, 보
도 면이 차도면 높이보다 높고 연석 높이와 같은 형식이

다.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 등을 인지하는 측면에서 우

수한 반면, 건물 진입로 등에서 보도의 종단경사를 크게 

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식수대 등으로 차도와 충

분하게 분리되지 못한 경우에는 보행자가 차도로 쉽게 

진입할 수 있어 통행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
라서 유형 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 안전

을 위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보도면의 높이는 차도

면으로부터 150 를 표준으로 한다.
유형 는 연석보다는 낮고 차도 면보다는 높은 구조

로 건물 진입로에서 종단 경사가 빈번하게 변화되지 않

는 장점이 있다. 보도 면높이는 차도면으로부터 50 를 

표준으로 한다. 횡단보도 진입부 등에는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유형 은 연석보다는 낮고 차도 면과는 동일한 높이

를 갖는 구조로 건물 진입로 등에서 종단경사의 변화를 

줄 필요가 없는 반면 차도로부터 빗물이 보도 쪽으로 유

입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배수 대책이 필요하

다. 유형 와 마찬가지로 횡단보도 진입부 등 차도와 경

계 지점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차도에 인접하여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

행 안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연

석 등을 이용하여 차도와 구분한다. 자동차의 주행속도

가 높고, 자동차의 보도 진입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필요

에 따라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추가적으로 설치한다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1). 

녹지

공공공지란 도시 내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
관의 유지, 재해대책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주변도로 기능별로는 개발계획에서 

부여된 기능(완충 및 경관녹지, 보행, 휴양공간)을 감안

하고 특히 도로 부속시설과의 유기적인 공간확보가 되도

록 하는 간선도로변 공공공지와 개발계획에서 부여된 기

능과 도로부속시설을 감안하며, 특히 단지 내 차량진출

입시 시거확보에 유의해야하는 보조간선도로변 공공공

지로 나누어진다.
도로조경의 가로수 설계기준은 중로 3류(보도폭 2.5 

m이상) 이상의 도로에 식재하며, 동일 노선은 동일 수종

으로 하며 가로수량은 많은 경우 수목의 수급을 고려하

여 노선별로 수종을 분배할 수 있으며 지자체 요구를 반

영하며 배식시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 반영한다.

- 지하 매설물 : 통신관로, 우 오수관로(box), 도시가

스관 등이 지나지 않도록 사전협의하고 부득이한 경

우 토심확보 조치를 취한다.
- 토심확보 : 지반이 암반,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해안매립지 등 식재 부적합한 경우 식재가능한 토심

을 확보하고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
- 가로시설물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는 신호등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 식재하고 횡단보도가 그늘질 수 있도

록 배식지점을 선정한다.
가로등, 한전주, 분전판넬 등이 있는 지점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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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rmeable 
pavement area

2011 2005 2002

Road area Area increase and 
decrease(%) Road area  Area increase 

and decrease(%) Road area  Area increase 
and decrease(%)

0~10% 26,507.9 43.58% 27,040.3 44.46% 27,806.7 45.72%

10~30% 971.1 1.60% 1,090.7 1.79% 786.2 1.29%

30~50% 1,905.6 3.13% 1,865.6 3.07% 1,631.3 2.68%

50~70% 2,074.2 3.41% 1,511.6 2.49% 1,491.0 2.45%

70~90% 6,759.2 11.11% 6,252.6 10.28% 5,326.6 8.76%

90% 22,613.8 37.17% 23,061.0 37.92% 23,772.3 39.09%

Total 60,831.8 100.00% 60,821.8 100.00% 60,814.1 100.00%

Table 1. Ratio variation of impermeable pavement area in Seoul

여 인접하지 않도록 배식지점을 선정한다.  
지구 외 도로와의 연계 배식 : 사업지구와 연결되

는 지구 외 도로의 가로수종은 원칙적으로 일치시

킨다.

3.1.2. 관련법규 검토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보도) 보
도와 차도가 접한 경우 연석을 25 이하로 설치토록하

며,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 규칙 

제18조, 제19조에서 보도의 결정 기준 및 설치기준으로

는 보행의 쾌적성과 경관 향상을 위해 투수성재료를 사

용하며 녹지체계와 연계토록 한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수

립지침 [별첨 5]에서 녹도형 보행자 전용 도로는 배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스스로 정화 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토록 지정하여 보행도로의 쾌적함을 향상 시키도록 

한다.
기존의 보행도로는 포장면의 투수와 녹지의 경관향상

의 목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으나 보다 효과적인 물순환을 

위해 침투화분을 설치하여 포장면에서 투수한계점을 상

화하는 우수를 녹지로 침투 및 저류되도록 하며 또한 도

로측에서 우수관으로 흘려보내는 우수를 연석사이로 유

입되도록하여 녹지를 통해 토양으로 침투되도록하여 우

수 투수효과를 증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녹지조성을 제

시함.

녹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5조에서

는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공해나 재해를 방

지하므로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지를 설

치한다고 지정되어 있다. 저영향개발 침투화분 설치를 

통해 보도 및 차도를 통해 유출되는 우수를 토양으로 침

투 및 저류하며 비점오염원의 여과를 증대 할 수 있도록 

침투화분 설치를 제시함.

수자원 활용

빗물관리 및 비포장, 투수포장의 확대관련 법규는 지

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제5절 에너지이용 및 자원순

환,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7조에서 다루어지고 있으

며, 물순환과 비오톱 및 동식물 서식처 복원 도시관리 계

획수립지침 제3장 제2절 자연환경 평가기준 및 방법, 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그리고 우수유출 저감시설 관련으로

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제61장 제120장,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자연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하수도 시설기준에서 법령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보여지는 빗물관리, 물순환과 비오

톱관련 사항 그리고 우수유출 저감시설(빗물 저류 및 침

투시설) 등의 현재까지 지정된 사항은 녹지 내에 침투화

분의 설치를 통해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방법이 아닌 

신규로 별도의 시설을 통해 제시되는 방법으로 기존의 

도로나 보행로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설치면

적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도와 같이 면적이 작은 경우



 염성진

Ratio variation of LID

0% 1% 2% 3% 4% 5%

Kangnamgu

area 5,498,011 5,443,031 5,388,051 5,333,071 5,278,091 5,223,110

rainfall 1,099,602 1,088,606 1,077,610 1,066,614 1,055,618 1,044,622

soakage 10,996 21,992 32,988 43,984 54,980

quantity of 
undercurrent 3,665 7,331 10,996 14,661 18,327

Dongjakgu

area 2,674,004 2,647,264 2,620,524 2,593,784 2,567,044 2,540,304

rainfall 534,801 529,453 524,105 518,757 513,409 508,061 

soakage 5,348 10,696 16,044 21,392 26,740 

quantity of 
undercurrent 1,783 3,565 5,348 7,131 8,913 

Jongnogu

area 2,352,476 2,328,951 2,305,426 2,281,902 2,258,377 2,234,852 

rainfall 470,495 465,790 461,085 456,380 451,675 446,970 

soakage 4,705 9,410 14,115 18,820 23,525 

quantity of 
undercurrent 1,568 3,137 4,705 6,273 7,842 

Table 3. Ratio variation of LID  infiltration planter pavement in area prone to floods in Seoul

Kangnamgu Dongjakgu Jongnogu

Road area Area increase and 
decrease(%) Road area  Area increase and 

decrease(%) Road area  Area increase and 
decrease(%)

2007 5,456,381 - 2,639,116 - 2,310,732 -

2008 5,462,561 +0.11 2,659,777 +0.78 2,311,473 +0.03

2009 5,489,761 +0.50 2,664,367 +0.17 2,338,532 +1.17

2010 5,498,011 +0.15 2,671,396 +0.26 2,347,727 +0.39

2011 5,498,011 0.00 2,674,004 +0.10 2,352,476 +0.20

Table 2. Ratio variation of LID  infiltration planter pavement in area prone to floods in Seoul

에는 설치가 어렵고 주변환경과 조화롭지 않다.
그럼으로 보다 소규모의 저영향개발 침투화분의 설치

를 통해 우수의 활용도를 높이고 비점오염원의 여과와 

토양 내 생물의 서식처 마련뿐만 아니라 저류를 통한 갈

수기시 식물의 수분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한다.

3.1.3. 기존 보행도로 현황

도시화에 따라 불투수면이 늘어나면서 지하수 고갈, 
하천의 건천화, 도시 지역 내 홍수 유발, 수질오염 등 물 

순환계의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Table 1에서 확

인되다시피 서울시 불투수 포장면적을 확인해보면 

0~10%미만과 90%이상의 포장면적은 점차 감소하고 있

으나 그 외의 포장면적의 증가로 토지의 투수율은 점차 

포장면이 증가되어 녹지면이 크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강남구, 동작

구, 종로구 3곳의 포장비율을 보면 매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Table 2). 이는 현재 도심에 있어서 이동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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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plan

      A                                      A'
Cross section A-A'

   

                  B              B'
Cross section B-B'

Fig. 5. Illustration of LID infiltration treebox filter installation in pedestrian road.

Before After

Fig. 6. Illustration of planting ares in existing road and LID infiltration treebox filter installation in pedestrian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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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을 위해 도입한 포장은 오늘날 불투수 면적의 증가

를 초래한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녹지공간을 보더라도 

협소한 면적 위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강우 시 우수를 토

양으로 침투 및 저류되는 우수도 녹지공간의 노출된 면

적이 매우 좁아서 우수의 극히 일부만이 토양에 식재된 

가로수 등의 식생에 흡수되어 생육에 이용된다. 우리나

라는 기후특성상 여름철 짧은 시간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의 성향을 띄는 기후대에 속하나, 도시

화 및 산업화로 인한 불투수포장면의 증가로 다수의 강

우는 토양으로의 저류와 저장을 통한 물순환이 막혀 배

수구로 단시간에 배수되어 유실되며,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 가능한 용량의 초과에 의해 홍수를 일으키거나 지

반을 약화시켜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를 발생시킨다. 또
한 보행도로는 차량도로보다 높게 위치하고 있어 보행도

로에 설치된 녹지로 우수의 유입이 원활하지 못하며, 차
도로 떨어지는 우수는 별다르게 이용되지 못 하고 배수

구로 배수되어 유실된다. 그럼으로 보행도로 내 투수면

적을 확대하고 보행도로와 차량도로로부터 유실되는 우

수를 토양으로 유입을 시키기 위한 활용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3.2. 제안하는 저영향개발 침투화분 설계 기준 및 

고려사항

현재 조성되어진 불투수 포장면에 의해 원활한 물순

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기적으로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Table 3와 같이 상습침수지역인 

강남구, 동작구, 종로구 3곳의 도로면적에 따른 우수의 

저류 및 침투로 강우량이 변화하는 되는 것을 파악한 결

과, 소량의 변화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기존의 저영향개발 침투화분은 강우 시 침투화분 내 

우수가 침투하여 하부의 토양을 통해 침투 및 배제되고, 
침투화분 내 저류 가능한 일정량의 우수량을 넘을 시 오

버플로관을 통해 연결된 배수관으로 배수되나 본 연구에

서 제안하는 저영향개발 침투화분(Fig. 5, 6)은 강우 시 

하부의 토양을 통해 우수가 침투 및 배제되고 저류공간

을 통해 우수가 저류되는 것이다. 저류공간의 우수를 통

해 가뭄 시 가로수는 토양 아래로 뻗어 있는 뿌리를 이용

해 우수를 흡수할 수 있다. 이 또한 저류공간 내에는 오버

플로어관을 설치하여 일정량의 우수가 저류된 이후에는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저영향개발 침투화분은 우

수관리를 위해 이용 가능한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서 식재되는 식생에 의해서 심미성도 제공할 수 있다. 침
투화분 내 도입 가능한 수종으로는 가로변 가로수공간의 

경우, 평상시에는 건조하고 호우 시는 습하며 집중호우 

시에는 침수되는 공간으로, 건조하거나 습한 경우 모두 

견딜 수 있는 내습성 식물 및 호습성 식물을 조성할 경우 

더 효과적일 수 있다(Table 4).  내습성 식물 및 호습성 

식물은 교목류, 관목류, 초본류의 다층으로 이루어진 구

조로 식재하여 도심 내 서식 가능성 있는 생물들에게 서

식처 및 휴식처를 제공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저영향개발 침투화분은 기존 

침투화분에서 갖지 못한 저류기능을 내재하고 있어 집중

호우에 의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갈수기에 대응하는 시스

템을 가짐으로 식물생장을 원활이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또한 지하에 저류된 물을 통한 다양한 

미생물의 서식환경의 조성 또한 토양에서 서식하는 생물

의 먹이사슬 역할을 할 수 있어 토양네트워크의 순작용

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저영향개발기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근거가 

확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초기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

을 줄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로변 보행도로에 적용이 용이한 가로수

에 침투화분을 도입하여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습강우 시 

기존 불투수면으로부터 투수되지 못한 우수를 유입하여 

침투화분 내 저류 및 토양으로 침투가 원활히 이루어지

도록 도와 도시 내 기후변화 대응, 도심 내 미기후 완화와 

오염물질 저감, 생물 서식환경을 개선, 토양연결성의 증

대에 효과적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수준의 기초연구

였으나 앞으로는 저영향개발기법의 조성 계획을 위한 국

가 및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검토, 저영향개발 침투 

화분이 도시에 도입 되었을 시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 
도시열섬현상 감소 및 탄소 감소율 및 도로 포장면 오염

물질의 저감 등에 관한 구체적 지표에 대한 분석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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