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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도시숲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자연공원을 제외한 

모든 산림과 수목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인식으로서의 도시 내 존재하는 숲의 개념과는 

이질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숲을“도시 내에 존재하는 산림과 수목”으로 규정하였으며, 도

시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그에 따른 도시숲의 면적 변화를 모의하였다. 법

률상 도시지역의 정의, WHO에서 제안한 주거지로부터 도시숲에 접근 가능한 거리(300m), 산림

유역을 고려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각 시나리오에 따라 도시숲의 양적 분포를 분석하였

다. 첫 번째로“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의 최외곽 경계와 연접하는 산림유역까지를 도시숲 경계로 

규정한 경우, 도시숲 면적은 약 183만ha, 1인당 도시숲 면적은 약 386㎡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로“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의 최외곽 경계로부터 300m 이내까지 도시로 규정하고 해당 경계와 

연접한 산림유역 내에 존재하는 숲을 도시숲으로 규정한 경우, 도시숲 면적은 약 192만ha, 1인당 

도시숲 면적은 약 405㎡로 분석되었다. 세 번째로“행정구역 상 읍‧동 지역”내“용도지역상 도시

지역”의 최외곽 경계와 연접하는 산림유역까지를 도시숲 경계로 규정한 경우, 도시숲 면적은 약 

108만ha, 1인당 도시숲 면적은 약 230㎡로 분석되었다. 네 번째로“행정구역 상 읍·동 지역” 

내“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의 최외곽으로부터 300m 경계와 연접하는 산림유역까지를 도시로 규

정한 경우, 도시숲 면적은 약 120만ha, 1인당 도시숲 면적은 약 256㎡로 분석되었다. 이렇듯 도

시의 정의에 따라 도시숲의 면적이 다양하게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통계를 집계하기 위해서

는 도시에 대한 정의가 먼저 정립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현실적‧과학적 분석에 근거하여 도시숲의 

면적이 산출되어야 한다.

주요어 : 도시숲 정의, 도시지역 정의, 용도지역, 행정구역, 산림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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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finition of urban forest is described as all forest and trees except the Natural 
Parks throughout whole territory in Urban Forest Act. But the concept of urban forest 
in the law differs from general awareness by Korean citizen and from definitions of 
other countries. For discussing such differences of urban forest definition, it was tested 
how much urban forest area would be changed according to the various definition of 
urban area. The urban area was defined to be four scenarios in this study in 
consideration of“urban area”by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NLPUA), 
300m buffered boundary from the“urban area”proposed by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nd forest watershed area. In the scenario 1, including forest watershed 
intersected with“urban area”by NLPUA, urban forest area was estimated at 1.83 
million ha in which urban forest area per person was 386㎡. In the scenario 2, including 
forest watershed intersected with 300m buffered boundary from the“urban area”by 
NLPUA, urban forest area was estimated at 1.92 million ha in which urban forest area 
per person was 405㎡. In the scenario 3, including forest watershed intersected with 
“urban area”placed within administration boundary (Eup ‧ Dong districts), urban forest 
area was estimated at 1.08 million ha in which urban forest area per person was 230㎡. 
In the scenario 4, including forest watershed intersected with 300m buffered boundary 
from“urban area”placed within administration boundary, urban forest area was 
estimated at 1.20 million ha in which urban forest area per person was 256㎡. 
Therefore, the boundary of urban area should be agreed clearly prior to defining the 
urban forest area for avoiding unclear area calculated according to different definitions.

KEYWORDS : Urban forest definition, Urban area definition, Special-purpose area, 

Administrative area, Forest watershed

서  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과 도시화를 이루어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되

었다. 이로 인해 도시지역은 건축물 밀도가 높

고 에너지사용량과 교통량이 많아 대기오염과 

열섬현상 등의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

으며, 최근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에

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미

세먼지 저감 숲이나 도심 생활권 녹지를 조성하

는 등 그린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2008년 제1차 도시림 기본계획

(2008~2017)을 수립하고, 2017년까지 WHO

의 최저 권고기준인 1인당 도시숲 면적(9㎡/인)

을 넘어 생활권도시숲을 10㎡/인까지 달성하겠

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Korea Forest Service, 

2008). 이에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등 조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였고, 최근 제2차 도시림 기

본계획(2018~2027)을 수립하여 2027년까지 

1인당 생활권도시숲 목표를 15㎡/인으로 재설

정하였다(Korea Forest Service, 2018).

도시숲은 주요한 그린인프라로서 미세먼지와 

대기질 개선 등의 생활환경 개선 기능, 방문자

의 건강성 회복, 정서 함양, 커뮤니티를 통한 주

민 교류, 환경 교육 등의 사회·문화적 기능, 심

미적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경관적 기능, 생물다

양성과 야생동물 서식처로서의 생태적 기능을 

갖는다(Lee et al., 2008; Seok et al., 2021). 

도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휴양, 커뮤니티 형성 

등 사회문화적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수요를 도시숲의 조성

과 관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에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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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기온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Yoon 

and Ahn, 2009; Yun et al., 2013; Cho et 
al., 2014; Kim et al., 2018)와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Koo, 2019; Jin and Kim, 

2021)과 같은 도시숲의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규명하였다. 또한 국민의 도시숲 이용 형태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거나(Yoo et al., 2007) 

도시숲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선호와 가치를 분

석하거나(Koo et al., 2013; Jo et al., 2020; 

Alvarez et al., 2021) 특정한 도시숲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였다(Lee and Son, 2021).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발

생은 이러한 도시숲의 기능들에 대한 중요성 인

식과 도시숲의 이용을 더욱 증가시켰다. 다양한 

기능 중에서도 COVID-19 이후 신체적 건강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도시숲의 휴양서비스에 대

한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Beckmann-Wübbelt 

et al., 2021; Weinbrenner et al., 2021). 실

제로 COVID-19 이후 도시숲에 방문하는 사람

들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혼자서 방문하거나 근

거리 도심 외 도시숲에 방문하는 등 감염 위험

을 낮추는 방향으로 방문 패턴이 변화하였다

(Derks et al., 2020; Ugolini et al., 2020). 

특히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임이나 

이동, 실내활동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수록 도시

숲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욱 증가하였다(Geng 

et al., 2021). 이러한 변화에 따라 포스트 코로

나 시대에는 도시숲 정책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COVID- 

19 이전보다 이후에 지방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중에서 도시숲 정책의 우선순위가 매우 높다고 

인식한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였다(Da Schio et 
al., 2021). 이에 정부는 도시숲의 다양한 기능

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 

해외 국가들은 도시숲의 경계와 관리 범위를 

설정하고 도시숲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도시숲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 산림청(USDA Forest 

Service)에서는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에서 정의하는 도시지역, 즉“제곱 마

일당 인구 500명 이상 및 총인구 50,000명 이

상의 도시화 지역과 제곱 마일당 인구 500명 

이상 및 총인구 2,500명 이상 49,999명 이하

의 도시집단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의 범위 내

에 존재하는 산림을 도시숲으로 정의하였다

(USDA Forest Service, 2020). 캐나다 도시

숲 전략에서는“도시 중심에서부터 도시가 끝나

는 비도시지역 경계 영역 안에 있는 임목, 산림, 

녹지와 관련 생물·비생물적, 문화적 요소”를 

도시숲으로 정의하고, 캐나다 연방 통계청

(Statistics Canada)에서 규정한 도시지역, 즉 

“제곱 킬로미터당 인구 400명 이상 및 총인구 

1,000명 이상인 지역”을 기준으로 도시숲의 

공간적 경계를 결정한다고 명시하였다(Tree 

Canada, 2019). 일본 임야청은 시정촌(市町村)

으로부터의 일정 거리, 표고와 경사, 평지 점유

율 등을 기준으로 도시숲을 정의하고 범위를 설

정하였으며, 도시근교림을“인구 3만 명 이상의 

시정촌에서 시가화구역으로부터 7㎞ 이내에 있

는 산림”으로 정의하였다(Kim et al., 2011).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서는 도시영향권 

산림을“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 행정경계로부

터 10㎞ 완충구역 이내에 있는 산림”으로 정

의하였다(Calvo et al., 2014). 

우리나라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에 근거하여 도시숲을 

조성하고 관리해왔으나 2020년 6월에「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

법)」이 제정되면서 현재는「도시숲법」에 따라 

도시숲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산림자원법」에

서 사용하던 도시림이라는 용어를 도시숲으로 

통일하고 도시숲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산림

자원법」에서는 도시숲을“도시에서 국민의 보

건·휴양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

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정의

하고, 면지역과「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을 제외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으로 도시숲의 

공간적 범위를 규정하였다. 그러나「도시숲법」

에서는 면지역을 제외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동법의 규정에 따르면, 실제 인구가 많이 거주

하고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구역 내 숲이 도

시숲에서 제외되거나 인구가 거의 거주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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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면지역 내 숲이 도시숲으로 구분되어 현실성

이 떨어진다.

한편,「도시숲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아직까

지 도시숲 통계는 면지역과 공원구역을 제외하

는「산림자원법」에 의한 공간적 정의에 따라 

작성되고 있다. 도시숲은 도시 내 공원에 존재

하는 산림과 수목을 포함하기 때문에 도시숲 통

계에서는「산림자원법」에 따라 정의된 도시숲

뿐만 아니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에 따라 정의된 공원녹지를 

포함하여 도시숲 면적을 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률상 규정된 도시숲의 범위와 도시숲 통

계가 일치하지 않아 도시숲의 행정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실제 생활환경 개선과 사회·문화·경

관적 가치를 증대하도록 도시숲을 이용하고 관

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명확하게 도시숲의 

범위와 경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현실을 반영한 도시지역의 정의에 따

라 도시숲의 공간적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함으로써 향후 도시숲 계획 수립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본 연구에서는 ArcGIS 10.4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도시지역의 정의에 따른 도시숲의 경계

를 분석하고, 경계 내에 존재하는 산림과 수목

을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행정구역 및 

용도지역에 따른 도시지역의 정의별 도시숲의 

공간분포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그림 1a 및 그

림 1b와 같이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읍·동 이상 행정구역 공간자료와 용도지역 내 

FIGURE 1. Used maps and spatial information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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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공간자료를 이용하였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1). 

또한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산

지유역유형도를 기반으로 도시숲 경계 시나리오

를 설정하였는데(그림 1d), 이 자료는 국토지리정

보원에서 제공하는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을 이용하여 지형(산지)의 능선을 

따라 집수구역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산림유역을 

추출하였다(Korea Forest Service, 2013). 도

시숲 정의 시나리오에 따라 설정된 도시지역 경

계 내 도시숲 추출을 위해 환경부의 중분류 토

지피복도에서 초지를 제외한 식생지역(침‧활‧혼
효림) 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에 이용한 공간

자료는 그림 1c와 같다. 

한편, 도시숲 정의에 따른 인구당 도시숲 면

적의 변화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행정구역상 도시지역 인구수와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 인구수 자료를 활용하였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2). 이 연구에서 이용한 도시지역의 면적과 

인구수는 표 1과 같다.

2. 분석방법

국토교통부는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읍·동 이

상 지역)과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의 면적, 그리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를 매년 통계로 작

성하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1). 행정구역상 도시지역

은「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2만 이상이 거주

하는 읍 이상의 행정구역으로 정의되며, 면 지

역은 도시지역에서 제외된다. 용도지역상 도시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FIGUR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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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실제 도시계획시설이 존

재하고 도시인이 활동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의미하며, 관리지역, 농림지

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에서 제외된다. 

기존「산림자원법」에서는 면 지역을 제외한 

읍‧동 이상의 지역 내 존재하는 산림과 수목을 

도시숲으로 정의하는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의 개

념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도시숲의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행정구역보다는 실제 도

시인이 많이 거주하는 공간을 기준으로 도시숲

의 공간적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도시지역 정의와 

유역에 기반한 도시숲 경계 시나리오를 설정하

고, 각 시나리오에 따라 도시숲의 면적과 도시민

의 인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표 2).

먼저 본 연구에서는 실제 도시인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을 도시의 개념

으로 적용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용도지역상 도시지역과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은 

규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는 산림청에서 산정

하는 도시숲 면적과 큰 차이를 보여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현재와 

비슷한 면적을 산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간구

획 방법이 필요하다.

산림유역은 생태계의 동질성을 지닌 최소 단

위의 구역으로, 산줄기와 물줄기를 포함한 하나

의 관리구역이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과 

Administrative district Use district

Urban area (㎢)
Population 
(person)

Population density 
(person/㎢)

Urban area (㎢)
Population 
(person)

Population density 
(person/㎢)

Total 25,946 46,985,515 1,811 16,651 47,542,961 2,855

Seoul 605 9,857,426 16,293 588 9,857,426 16,764

Busan 681 3,452,700 5,070 767 3,470,653 4,525

Daegu 668 2,385,410 3,571 784 2,469,995 3,151

Incheon 505 2,882,766 5,708 491 2,875,905 5,857

Gwangju 498 1,463,770 2,939 478 1,463,770 3,062

Daejeon 539 1,502,227 2,787 495 1,497,816 3,026

Ulsan 608 1,094,639 1,800 672 1,163,030 1,731

Sejong 42 230,580 5,490 142 243,576 1,715

Gyeonggi 4,207 12,095,008 2,875 3,297 11,976,132 3,632

Gangwon 4,041 1,208,897 299 991 1,262,010 1,273

Chungbuk 1,400 1,254,281 896 738 1,282,486 1,738

Chungnam 1,682 1,470,372 874 841 1,542,860 1,835

Jeonbuk 1,389 1,451,159 1,045 804 1,481,957 1,843

Jeonnam 2,310 1,312,211 568 1,482 1,362,819 920

Gyeongbuk 3,451 2,028,148 588 1,790 2,103,299 1,175

Gyeongnam 1,808 2,675,088 1,480 1,842 2,893,244 1,571

Jeju 1,513 620,833 410 449 595,983 1,327

TABLE 1. Urban area and population in the administrative and use district

Scenario Definition of urban forest boundary

Scenario 1 Forest watershed intersected with“urban area”by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NLPUA)

Scenario 2 Forest watershed intersected with 300m buffered boundary from the“urban area”by NLPUA

Scenario 3 Forest watershed intersected with“urban area”placed within administration boundary (Eup ‧Dong districts)

Scenario 4
Forest watershed intersected with 300m buffered boundary from“urban area”placed within administration 

boundary (Eup ‧Dong districts)

TABLE 2. Urban forest boundary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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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위한 단위로 산림유역을 사용하고 있으

며, 인위적인 행정구역보다 자연환경과 인문, 사

회적인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타당한 경계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태적 

관리와 현실적인 접근 거리를 고려하여 산림유

역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용도지역상 도시지

역의 최외곽과 교차하는 산림유역의 경계까지를 

도시숲의 경계로 설정하여 해당 경계 내에 존재

하는 산림과 수목을 도시숲에 포함하는 시나리

오(시나리오 1)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도시지역과 연접한 산림유역을 

설정할 경우, 해당지역의 지형복잡성 때문에 가

까이 있는 산림유역이 선택되지 않아 불합리한 

구획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도시

숲이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하였으

며, 주거지로부터 접근 가능한 거리를 300m로 

정의하였다(WHO, 2016). 이러한 정의에 착안

하여 본 연구는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의 최외곽 

경계로부터 300m 이내까지 도시숲에 접근 가

능한 범위로 규정하고, 해당 경계와 연접하는 

산림유역까지 포함하여 도시숲의 경계로 설정하

는 시나리오(시나리오 2)를 설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존「산림자원법」에 

의한 도시숲 정의를 고려하여 행정구역상 도시

지역(읍·동 이상)의 개념을 적용한 시나리오도 

설정하였다. 그러나 행정구역상 도시지역 중에

서도 실제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공간을 반영하

기 위해 행정구역상 도시지역과 용도지역상 도

시지역이 중첩되는 지역만을 추출하였다. 즉, 

읍·동 이상의 지역 내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을 

도시로 정의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읍‧동 이상 

지역 내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의 경계와 연접하

는 산림유역까지를 도시숲 경계로 규정한 시나

리오(시나리오 3)와 읍·동 이상 지역 내 용도

지역상 도시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공간과 연접하는 산림유역까지 도시숲 경계로 

규정한 시나리오(시나리오 4)를 설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시나리오에 따른 전국 도시숲 면적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와 같이 4개 시나리오에 

따른 도시숲 경계 설정 범위 내 면적을 산출하였

다.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연접하는 산림유역

까지를 경계로 설정한 시나리오 1에서는 면적이 

3,569,285ha로 분석되었으며, 용도지역 중 도시

지역 외곽 기준 300m 완충구역과 연접한 산림

유역을 경계로 설정한 시나리오 2에서는 면적이 

4,508,663ha로 분석되었다. 한편, 읍·동 이상 

지역 내 도시지역(용도지역)에 연접하는 산림유

역까지를 경계로 설정한 시나리오 3에서는 도시

숲 경계 설정 범위 내 면적이 2,778,923ha로 분

석되었고, 읍·동 이상 지역 내 도시지역(용도

지역)의 최외곽으로부터 300m 완충구역과 연

접하는 산림유역까지 경계로 설정한 시나리오 4

에서는 3,054,894ha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에 

따른 도시지역 경계 내 존재하는 산림의 면적, 

즉 도시숲의 면적은 표 3과 같다. 또한 시나리

오별 1인당 도시숲의 면적은 시나리오 1과 2의 

경우에는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의 인구, 시나리

Population
(1,000 person)

Urban area (ha)
Urban forest 

boundary (ha)
Urban forest area

(ha)

Urban forest 
ratio
(%)

Urban forest area 
per person
(㎡/person)

Administrative district
(Existing Stats.)

46,986 2,582,575 - 1,206,249 46.71 256.73

Use district 47,543 1,665,124 - 647,377 38.88 136.17

Scenario 1 47,543 1,665,124 3,569,285 1,834,447 51.40 385.85

Scenario 2 47,543 1,665,124 4,508,663 1,924,779 42.69 404.85

Scenario 3 46,986 1,224,523 2,778,923 1,081,937 38.93 230.27

Scenario 4 46,986 1,224,523 3,054,894 1,204,249 39.42 256.30

TABLE 3. Statistics of urban forest area by each scenario



Study on Spatial Change of Urban Forest Considering Definition of Urban Area in South Korea26

FIGURE 2. Spatial distribution of urban area by 4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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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3과 4의 경우에는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의 

인구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1과 2에 따른 도시지역은 기존의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이나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도시숲 면

적도 더 크게 나타났다. 시나리오 1에 따른 도

시숲 면적은 1,834,447ha, 시나리오 2에 따른 

도시숲 면적은 1,924,779ha로 분석되었으며, 1

인당 도시숲 면적은 각각 385.85㎡, 404.85㎡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산림청 도시

숲 통계에 따라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을 기준으

로 한 1인당 도시숲 면적인 256.73㎡보다 각각 

129.12㎡, 148.12㎡ 더 큰 수치이다.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을 기준으로 한 시나리오 

3과 시나리오 4에 따른 도시지역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도시숲 면적은 각각 1,081,937ha, 

1,204,249ha, 1인당 도시숲 면적은 각각 

230.27㎡, 256.30㎡로 나타나 시나리오 4에 

따른 도시숲 면적이 기존 통계량(256.73㎡/인)

과 가장 유사한 수치로 분석되었다. 

2.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별 도시숲 면적의 변화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기반의 시나리오 1, 2

와 행정구역상 도시지역 기반의 시나리오 3, 4

에서 모두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북

도 순으로 인구당 도시숲 면적이 큰 것으로 분

석되었다. 반면에 서울, 인천, 광주, 부산은 인구

당 도시숲 면적이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이는 대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표 4에서는 지역별로 인구당 도

시숲 면적의 격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으

며, 도시인들이 도시숲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

록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숲을 조성하고 확대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특·광역시·도 단위의 

도시지역과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 따른 지역별 

도시숲 면적을 비교하였다(표 4). 서울, 인천, 

대전 등 특별·광역시와 경기도는 행정구역상 

도시지역 면적과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면적이 

유사하여 도시숲 면적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반면에 강원도와 제주도는 행정구역상 도시

지역 면적이 용도지역상 도시지역보다 크기 때

문에 도시숲 면적도 큰 차이를 보였다. 세종시

의 경우에는 면 지역이 많아 행정구역상 도시지

Administrative district
(Existing Stats.)

Use district Scenario 1 Scenario 2 Scenario 3 Scenario 4

Total 256.73 136.17 385.85 404.85 230.27 256.30

Seoul 14.91 13.09 24.66 18.61 18.59 18.61

Busan 84.73 97.02 107.04 110.69 106.73 108.88

Daegu 119.11 159.53 208.76 192.28 173.53 173.63

Incheon 47.48 31.38 51.02 51.54 35.11 36.11

Gwangju 124.57 107.65 138.27 96.42 95.51 95.78

Daejeon 164.70 159.93 206.85 206.11 195.04 202.41

Ulsan 297.30 271.76 536.80 518.35 364.63 377.47

Sejong 54.91 211.35 741.82 869.13 403.94 488.98

Gyeonggi 112.11 106.01 229.91 243.17 147.06 157.15

Gangwon 2,359.91 390.45 1,884.28 1,982.09 1,041.73 1,135.56

Chungbuk 648.30 201.42 1,044.10 1,192.61 553.75 653.47

Chungnam 427.13 150.56 691.33 801.32 439.70 531.44

Jeonbuk 298.27 126.54 559.52 551.53 284.63 312.32

Jeonnam 878.08 421.59 1,300.04 1,408.79 681.19 800.41

Gyeongbuk 794.72 372.40 1,362.25 1,482.30 810.43 957.74

Gyeongnam 265.20 310.86 807.37 854.97 459.28 521.95

Jeju 1,413.87 103.12 690.00 477.33 433.40 447.48

TABLE 4. Urban forest area (㎡) per person b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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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읍·동 이상 지역)보다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면적이 크기 때문에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을 기

준으로 산정한 도시숲 면적이 더 크게 나타났

다. 이는 대도시나 수도권에서는 행정구역상 도

시지역이 실제 인구밀도가 높아 도시숲의 이용 

가치가 높은 반면에 지방도시에서는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으로 구분된 읍·동 지역이 실제로는 

도시의 기능을 갖지 않아 도시숲의 이용 가치가 

높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도시숲 통계와 시나

리오에 따른 지역별 도시숲 면적을 비교하였다. 

표 4에 따르면, 시나리오 4가 기존 도시숲 통계

와 가장 유사한 도시숲 면적을 갖는 것으로 분

석되었으나, 이를 지역단위에서 살펴보았을 때 

일부 지역에서 면적 차이를 보였다. 세종시와 

경상남도는 기존 도시숲 통계보다 시나리오 4에 

따른 도시숲 면적이 매우 크게 분석되었으며, 

이는 행정구역상 읍·동 지역의 면적이 크지 않

아 시나리오 4에서 300m 완충지역과 연접 산

림유역을 포함하면 그 범위가 기존 행정구역상 

읍·동 지역을 넘어서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

면에 강원도와 제주도는 도시숲 통계보다 시나

리오 4에 따른 도시숲 면적이 절반 이상 작게 

분석되었다. 이는 강원도와 제주도에 행정구역

상 읍·동 지역으로 구분되었지만 실제로 도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역이 매우 많아 시나리오 

4가 300m 완충지역과 연접 산림유역까지 포함

하더라도 기존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을 넘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  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

한 근거리 도시숲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정책적 요구

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인구가 많

이 거주하여 도시숲의 수요가 높은 지역에 도시

숲이 조성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요

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숲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실효성 있는 

도시숲 공급·관리 정책을 위해서는 도시숲의 

공간적 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으로 

도시숲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실제로 인구밀

도가 높은 지역에서 사회·문화적 기능을 제공

하는 측면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도시숲 

경계 설정 시나리오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행정구역상 도시지역과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을 동시에 고려하고, 도시숲에 접근 가능한 

300m 거리까지의 경계로부터 연접한 산림유역

을 포함하는 시나리오 4가 기존 행정구역상 도

시지역을 기준으로 한 도시숲 현황과 가장 유사

한 면적으로 나타나 행정적인 문제가 가장 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시나리오

에 따라 지역별로 도시숲 면적을 분석한 결과, 

행정구역상 읍·동 지역에 산림이 많이 분포하

고 있지만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 

많은 강원도와 제주도는 시나리오에 따른 도시

숲 면적과 기존 도시숲 통계 간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나리

오 중에 어떠한 시나리오가 도시숲의 공간적 범

위를 규정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도시의 정

의에 따라 도시숲의 면적이 다양하게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숲 관련 국가통계를 집계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대한 정의가 먼저 정립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현실적·과학적 분석에 근거하

여 도시숲의 면적이 산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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