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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 greening plan for the under space of elevated rail tracks to reducing landscape impairment and improve the streetscape. This
study focuses on a section of the Daegu Metro line number 3 that includes a concentration of high-rise apartments and commercial areas. First, different
types of planting were categorized for the under space of the elevated rail track, and then images of each planting type were created using a 3D
simulation tool to evaluate the visual characteristics. The landscape images and related adjectives were assessed using a survey. As a result, rows
of flower trees received the highest evaluation, and ‘harmony’ was identifi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railscape preference. These
results can be important data for establishing an efficient greening plan for the under space of elevated rail tr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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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대도시의 교통문제는 현재 급격한 발전과 함께 심각해지

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구광역시는 급증하는 교통량과

도로 공급의 한계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도시

철도망과 연계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을 시공 중에 있다.

이 사업은 당초 지하 경전철로 계획되어 건설될 예정이었

으나 건설비 과다 및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 지상 경전철로

결정되었다. 이에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전철 교량이 대구

광역시의 도심부에 자리잡게 되어 도시경관의 훼손 및

주변 환경과의 이질감 조성 등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의 몇몇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의 경우 고가구조물에 의한 도시경관저해 및 재산가

치의 하락 등을 이유로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거세어 사업

이 중단되는 등의 난항을 겪은 바 있다. 한편, 해외의 경우

고가구조물로 건설된 경전철의 경관 훼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식물을 이용한 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녹화된 공간이 인공구조물이 주를 이루는 도시경관

에서 도시민들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생태적 휴식처를제

공함과 동시에 경관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Kim 2006). 그러나 교량하부 공간의 경우

식재공간이 제한적이고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공간적

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식재방안을 필요로 하며,

현재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전철

건설에 따른 고가 인공구조물에 의한 경관의 훼손 저감

및쾌적한가로경관을위한식재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기존의 도시 가로에 대한 경관평가와 관련된 연구의 경우

일반적인 가로경관 상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선호도를 비

교한 경우가 대부분이다(Seo et al. 2004; Kim and Lee. 2008).

그러나 도심지 내의 교량과 같은 구조물은 가로경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관훼손 저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량

하부의 녹화를 통한 효과를 도출해보고자 하였으며, 녹화

방식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선호도의 차이와 시각적 이미

지의 선호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교량하부 식재계

획 시 이용자의 만족도를 고려한 체계적인 설계가 이루어

질 것이라 판단되며, 본 연구의 결과는 식재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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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연구 대상지2)

본 연구는 경전철 교량하부를 대상으로 도시의 경관향상

을 위한 시각적 선호도와 경관형용사를 분석하여 경관개

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경전철이 건설된 지

역 중 대부분의노선이 도심부를 관통하여 경관훼손에 대

한 영향이 클 것이라 예상되는 대구광역시의 도시철도

3호선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존에 건설된 경전

철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에 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에

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량하부 미관개선을 위한

시범구간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교량의 완공에 앞서 경관개

선을 위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 교량하부 식재의 지침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본 논문을 진행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도시철도 3호선 노선의 총 연장은

23.95 km로 평가의 객관성과효율성을 고려하여 도시의

대표적인 경관을 나타내고 경전철 건설에 의한 경관변화

율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구간을 사례지로 선정하고

자 하였다. 그 결과, 고층아파트 및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통행량이 집중되어 경관변화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수성구 명덕로의 300 m 일대를 최종 대상

지로 결정하였다(Figure 1).

Figure 1. Study site

녹화유형 설정 및 설문이미지 제작

인공적인 공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심은 일반적

인녹화기법을 그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식재조건을 가

진 곳이 많다. 따라서 경전철 하부 공간과 같은 '특수한

상황의 녹화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식재방법을 필요로

한다. 도심지 내 특수녹화공간 중 특히고가도로 하부공간

은 환경 조건이 식생의 생육에 적합하지않고 일조조건

및 수분공급이 불량하며, 매연 등으로 인한 공해가 심각하

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성이 있는 식물을 선택적으로 이용

해야한다. 교량하부 공간 역시 고가도로 하부 공간과 비슷

한 환경적 조건을 가지므로 이를 참고하여 식재방법과

수종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국내ㆍ외의

고가도로나 교량의 하부에 녹화된 사례들을 조사하여 본

결과 Figure 2와 같이 유형화할 수 있었다. 지피식재유형은

식재공간의 토양에 지피류 식물로 피복만 실시한 유형으

로서 최소의 식재비용이 예상되지만 녹음량이 가장 부족

한 특징이 있다. 교목열식유형은 식재공간이 부족한 교량

하부 공간상에서 교목의 열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가로경

관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또한 제한된 식재공간에 적합한 수종이

선정될 필요성이 있다. 관목열식유형은 관목 또는 소교목

류를 열식한 유형이며, 혼식유형은 교목과 관목을 혼식하

여 교량하부공간에서 최대의 녹음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목열식유형의 경우 교목열식유형과

큰차이가없을것으로판단되어본연구에서는제외하였다.

(A) Grass planting (B) Tree row planting

(C) Shrub row planting (D) Mixed planting

Figure 2. Types of planting in under space of elevated rail
tracks

각 녹화유형에 따른 선호도를 분석해보기 위하여 설문에

사용될 이미지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위한 배경이미지를

추출하기 위하여 현재 시공 중인 대상지의 현장사진을

촬영하였다. 현장사진의 시점은 가로주변에서 교량하부

의 녹화공간을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면(scene)을 기

준으로 하였으며, 촬영높이는 보편적인 휴먼스케일을 적

용하여 1.5 m 상에서 촬영하였다. 촬영시기는 2010년 8월

에서 9월에걸쳐날씨가맑은날을 택하여 촬영하였으며,

아직 교량이 완성되기전이기 때문에 교량설계도면을 참

조하여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량이미지를 합성한 뒤,

기본이미지를 제작하였다.

기본이미지와 각각의 녹화유형별 수종의 합성을 위하여

설정된 구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조경수로서

녹화의 효과가 큰 교목식재 유형에 대해 중점적으로 경관

Curr Res Agric Life Sci (2013) 31(4)：25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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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cenes of each planting type in under space of elevated rail tracks

Simulation
Image

Type (A) Basic planting (B) Deciduous species(summer)

Species
- Climber plant: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 et Z.)
- Ground cover plant: Liriope platyphylla

- Climber plant: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 et Z.)
- Ground cover plant: Liriope platyphylla
- Tree: Acer palmatum

Simulation
Image

Type (C) Deciduous species(winter) (D) Evergreen species

Species
- Climber plant: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 et Z.)
- Ground cover plant: Liriope platyphylla
- Tree: Acer palmatum

- Climber plant: Hedera helix
- Ground cover plant: Liriope platyphylla
- Tree: Ligustrum japonicum

Simulation
Image

Type (E) Flower tree planting (F) Mixed planting

Species

- Climber plant: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 et Z.)
- Ground cover plant: Liriope platyphylla
- Tree: Lagerstroemia indica

- Climber plant: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 et Z.)
- Ground cover plant: Liriope platyphylla
- Tree: Acer palmatum
- Shrub: Nandina domestica

변화를 보고자 하였으며, 교목과 관목을 혼식한 혼합식재

유형을 추가하였고 낙엽교목의 겨울이미지를 추가하였

다. 겨울이미지를 추가한 이유는 조경수의계절변화에 따

라 형상의 변화가 크고 이에 대한 선호도 및 경관이미지가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의 검증을 위함이다.3)

각 녹화유형을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첫번째로 녹화비율

을 최소화한 기본녹화유형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하부의

지피식재와덩굴성 식물을 통한 교각녹화만 이루어진 유

형이다. 교각의입면녹화는회백색의 교각 표면을 녹음으

로 피복하여 도시민에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도시경관의 향상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모든유형에 적용

하였다. 녹화기법은 교각의 표면이 콘크리트 블록, 거친

벽돌일 경우 효과적인 등반부착형으로 하였으며, 이 때

효과적인 입면피복이 가능하고 이식이 용이한 담쟁이덩

굴을 식재수종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지피식재 수종으

로는 교량하부 공간과 같은 음지에서잘 자라는 수종인

맥문동을 선정하였으며, 이 역시 토양표면의 보호라는 측

면에서 모든유형에 적용하였다. 다음으로낙엽수종(여름)

유형은 낙엽교목 수종을 열식하였으며, 식재수종은 단풍

나무를 선정하였다. 교량하부의 경우 현재 대상지의 교각

높이는약 9 m로교량하부에식재된수종의수고가지나치

게 높을 경우 줄기나 가지에 의해 경전철 운행에 차질이

Curr Res Agric Life Sci (2013) 31(4)：25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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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lanting cost of each planting type

Planting
type

Species Size Quantity

Planting cost (won)

Raw materials cost+Labor cost+expenses=
Total costs

Basic
planting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 et Z.) L0.4m(Age : 2-3) 16 2,480+19,200+0=21,680

Liriope platyphylla 3-5tillering(10cm) 2,430 376,650+2,187,000+0=2,563,650

Total - - 2,585,330

Deciduous
species

(summer)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 et Z.) L0.4m(Age : 2-3) 16 2,480+19,200+0=21,680

Liriope platyphylla 3-5 tillering (10cm) 2,000 310,000+1,800,000+0=2,110,000

Acer palmatum H3.5xR15 4 256,476+1,950,060+27,892=2,234,428

Total - - 4,366,108

Deciduous
species
(winter)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 et Z.) L0.4m(Age : 2-3) 16 2,480+19,200+0=21,680

Liriope platyphylla 3-5 tillering (10cm) 2,000 310,000+1,800,000+0=2,110,000

Acer palmatum H3.5xR15 4 256,476+1,950,060+27,892=2,234,428

Total - - 4,366,108

Evergreen
species

Hedera helix L0.4m(12cm) 16 2,480+32,000+0=34,480

Liriope platyphylla 3-5 tillering (10cm) 2,000 310,000+1,800,000+0=2,110,000

Ligustrum japonicum H3.0 4 133,052+1,822,760+0=1,955,812

Total - - 4,100,292

Flower
tree

planting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 et Z.) L0.4m(Age : 2-3) 16 2,480+19,200+0=21,680

Liriope platyphylla 3-5 tillering (10cm) 2,000 310,000+1,800,000+0=2,110,000

Lagerstroemia indica H3.5xR15 4 256,476+5,278,060+27,892=5,562,428

Total - - 7,694,108

Mixed
planting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 et Z.) L0.4m(Age : 2-3) 16 2,480+19,200+0=21,680

Liriope platyphylla 3-5 tillering (10cm) 1,850 286,750+1,665,000+0=1,951,750

Acer palmatum H3.5xR15 4 256,476+1,850,060+27,892=2,234,428

Nandina domestica H1.0x3(branch) 170 398,480+901,000+0=1,299,480

Total - - 5,507,338

4)

발생할염려가 있다. 또한 줄기가잘휘는 수종이거나지하

고가 낮은 수종은 도로변에 식재할 경우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차폐하거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종은

피할 필요가 있다. 단풍나무는 4~5 m 가량의 수고를 가지

는 수종으로 지하고가높고 수형이곧고 단정하며, 이식이

용이하고 대기오염에 강해 교량하부 식재용으로서 적당

한 수종이라판단되어 선정하였다. 세번째로낙엽수종(겨

울)유형은 낙엽수종(여름)유형이 겨울경관으로 변화했을

때의 이미지로 설정하였다. 조경수로 주로 사용되는 수종

은 대부분 낙엽수로 이는 계절변화로 인한 경관이미지

변화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이 반드시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로 상록수종(겨울)유형은 낙

엽수종 대신상록성 수종인송악과 광나무로 교체한 이미

지로 설정하였다. 광나무는 관목으로서 수고가높지 않고

군식하여 조형미를 살린 전정을 실시할 경우 아름다운

수형을 나타낼 수 있으며, 4계절 내내 녹음을 유지하기

때문에 경관미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어선정하

였다. 그리고겨울에도 변함없이 녹음을 유지했을 때,낙엽

수종(겨울)유형과 선호도와 경관이미지가 어느정도의 차

이가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다섯번째로 화목유형

은꽃이 아름다운 수종의 개화시기에 선호도 및 경관이미

지가 어느 정도 증가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설정하였다.

식재수종으로 선정한 배롱나무의 경우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붉은꽃이 피며, 개화기간이길기 때문에 관상식물로

많이 사용되는 수종이다. 마지막으로 혼합식재유형은 교

목과 관목을 혼식하여 녹음량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설정

하였다. 단풍나무와 함께 관목으로 선정한남천은척박지

에서도잘견디며, 녹음효과가좋아 교량 하부 식재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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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적당하다고 판단되었다. 5)

각 이미지는 대상지의 실제 교량하부 식재공간 크기를

고려하여 각 수종의 수량과규격을 설정한뒤이를 토대로

제작하였다.

식재비용 산정

Table 2는 각 유형별 수종의 규격과 식재비용을 계산한

것이다. 각 식재비용은 표준품셈및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조경적산 기준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산출하여

합계금액을 나타낸것이다. 각 유형별 식재비용은 큰 차이

를 보였는데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기본녹화유형은

2,585,330원이었으며,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화목유형은

총 7,694,108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형용사 선정

경관에 대한 분석은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계량적인 분석이 매우 어려우나, 경관형용사를 이

용하면 보다 객관적인 경관이미지의 평가가 가능하다

(Daniel and Boster 1976; Seo and Jin 1988; Jung and Lee 1994).

Table 3. Mean value of preference and adjective scales for each planting type

Preference and
adjectives scales

Grass planting
Deciduous species

(summer)
Deciduous species

(winter)
Evergreen species Mixed-planting

Flower tree
planting

Preference
(Standard deviation)

4.10
(1.16)

4.50
(1.11)

3.04
(1.10)

4.28
(1.23)

4.71
(1.31)

5.12
(1.19)

Natural
Artificial

4.51 5.22 3.93 4.52 5.59 5.30

Vivid
Lifeless

4.30 5.14 2.60 4.59 5.63 5.68

Friendly
Unfriendly

4.19 4.93 2.58 4.44 5.20 5.56

Harmonious
Inharmonious

4.33 4.62 3.66 4.43 4.52 4.72

Interesting
Boring

3.56 3.80 3.32 3.73 4.31 5.07

Particular
Normal

3.28 3.60 3.32 3.63 4.01 4.80

Open
Closed

4.66 4.07 3.83 4.48 4.16 3.85

Regular
Irregular

4.55 4.42 3.77 4.69 4.14 5.28

Various
Uniform

3.67 3.94 4.54 4.70 3.37 3.43

Complex
Simple

3.26 3.76 4.64 4.36 3.17 3.37

이에 선행연구(Kim and Lee 1999; Oh and Han 1999; Kim

et al. 2000; Lee and Seo 2003; Lee 2004; Seo 2004; Kim and

Park 2006; Kim and Lee 2008)를 토대로 사용빈도가 높은

10개의 경관형용사쌍을 선정하여 설문에 사용하였다

(Table 3).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설문조사는 2010년 11월 25일부터 2010년 12월 11일까지

총 5회실시하였고, 각 장면을빔프로젝터로 1분간 영사하

여 보여준후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집단은 현재 대구광

역시 내에서 교량하부 녹화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 판단되는 도시철도3호선 업무관계자 85명과

경북대학교 조경학과, 건축ㆍ토목공학부 등 관련 전공학

과의학생 197명으로 구성된 총 28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위한 6장의슬라이드는 난수표를 적용

하여무작위순서로 제시하였고, 평가는 7단계 리커트척도

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ver17.0(SPSS Inc. 2008)을

이용하였으며, 총 282매 중 불성실한응답 65매를 제외한

217매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

분석 방법은 기술통계 분석 및 선호도에영향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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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형용사 분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6)

결과 및 고찰

녹화유형별 이미지 평가

각 녹화유형별 선호도 분석 결과, 화목유형이 평균 5.12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Figure 3, Table 3). 다음으로 혼합식

재유형이 4.71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낙엽수종(겨울)유형

이 3.04로 가장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화목유형을 제외하

면 녹음의 양이 많아질수록 선호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로경관에서 녹시율이 선호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Lee,

2008). 화목유형의 경우 녹시율이라는 측면보다는 꽃의

개화라는자연적 요소와 화려한 색을 통해 아름다움을 제

공하는 등의 복합적인원인이 작용하여 선호도가높게 평

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계절적인 경관의 변화는 선호도에

큰 차이를 나타냈으며,겨울경관의낙엽이 진낙엽수종(겨

울)유형은 여름경관과 비교했을 때, 1.46 감소하는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겨울경관에서 교량하부 수종 및 주변

가로수가낙엽으로 인해 녹음양이 현저히떨어져인공경

관 위주의삭막한 이미지가 부각되었기 때문에 선호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낙엽수종을 상록성수

종으로대체한 상록수종(겨울)유형의 경우낙엽수종(겨울)

과 비교했을 때, 선호도가 1.24 증가하였다. 이는낙엽수종

(여름)유형과 비교하면 약간 낮은 수치지만 상록성 수종

Figure 3. Preference and adjective scales for each planting type

의 특징상 녹음이 유지되기 때문에 선호도의 감소폭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녹화유형별로 형용사 이미지를 평가하여 이를 비교해

본 결과, 기본녹화유형의 경우 기본적인 교각녹화와 초화

류 식재로 인해 '자연적인', '생기있는', '정감있는', '조화

로운', '규칙적인'의 이미지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주변

가로에 대한 시야제한을받지 않기 때문에 '개방적인', '규

칙적인' 이미지가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인공경

관으로부터의 변화가 적었기 때문에 '평범한' 이미지가

6가지 유형 중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낙엽수종(여름)유형은 기본녹화유형과 비교했을 때 '자연

적인', '생기있는', '정감있는', '조화로운', '흥미로운', '독

특한', '다양한', '복잡한'의 이미지가더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교목의 열식으로 인한 반대편 가로주변의 시야

감소로 인해 '개방적인' 및 '규칙적인' 이미지는 기본녹화

유형보다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엽수종(겨울)유형은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로 평가되

었으며, 특히 '생기없는', '삭막한'과 같은 이미지가 크게

증가하였다. 상록수종(겨울)유형의 경우 기본녹화유형과

선호도와 형용사이미지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잎

이 모두떨어진낙엽수종(겨울)유형보다 '자연적인', '생기

있는', '정감있는', '조화로운'의 이미지가 높게 평가되었

다. 따라서 유동인구가 사계절 모두 유사한 지역의 경우

계절에 따른 변화가 적은 상록성 수종을 식재한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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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유형은 '생기있는', '정감있는', '조화로운', '흥미로운

', '독특한', '다양한' 이미지가 다른 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이처럼 꽃의 개화는 대부분의

경관형용사 이미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였

으며, 이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이 평가에 큰 영향을미친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교량의 건설로 인한 경관의 훼손

이 발생할 경우 화목을 식재하는 것이 가로경관 이미지를

가장 크게 개선시킬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된다.

혼합식재유형의 경우 '자연적인', '복잡한' 이미지가 6가

지 유형 중 가장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녹음의 양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많았고 또한 식재에 사용된 수종이

다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교목과 관목

의 밀식으로 인해 '불규칙적인', '폐쇄적인' 이미지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녹화유형별 선호요인 분석

각 교량하부의 녹화유형별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

형용사 분석을 위해 단계선택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각 유형 중에서회귀식에 의해 설명력

이 가장 높은 유형은 낙엽수종(여름)유형으로 값은 약

60.4%였다. 이에 반해 기본녹화유형의 경우 약 38.4%의

Table 4. Regression analysis for each planting type

Planting type
Landscape adjectives scales R2 F Durbin

Watson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Grass
planting

Beta 0.21
*

0.15
**

0.24
**

- - 0.24
**

- - - - 0.38 33.07
**

1.79Regression
equation

y=1.26 + 0.17x1 + 0.12x2 + 0.20x3 + 0.22x6

Deciduous
species

(summer)

Beta 0.26** 0.17** 0.24** 0.20** - - 0.17** - - - 0.60 64.38**

2.15Regression
equation

y=0.64 + 0.20x1 + 0.14x2 + 0.21x3 + 0.17x4 + 0.14x7

Deciduous
species
(winter)

Beta 0.13
*

0.20
**

0.25
**

0.31
**

- - - - - 0.47 47.78
**

2.07Regression
equation

y=0.62 + 0.11x1 + 0.16x2 + 0.21x3 + 0.26x4

Evergreen
species

Beta 0.21
**

- - 0.19
**

0.52
**

- - - - - 0.59 103.30
**

1.85Regression
equation

y=0.86 + 0.18x1 + 0.16x4 + 0.45x5

Mixed
planting

Beta 0.32** 0.21** 0.34** 0.13* - - - - - - 0.60 78.74**

1.88Regression
equation

y=-0.10 + 0.28x1 + 0.21x2 + 0.37x3 + 0.12x4

Flower
tree

planting

Beta 0.24
**

0.15
*

0.16
*

0.13
*

0.22
**

- - 0.13
*

- - 0.57 46.06
**

1.79Regression
equation

y=0.38 + 0.17x1 + 0.13x2 + 0.16x3 + 0.17x4 + 0.23x5 + 0.12x8

x1(Harmonious-Inharmonious), x2(Natural-Artificial), x3(Friendly-Unfriendly), x4(Interesting-Boring), x5(Vivid-Lifeless), x6(Particular-Normal), x7(Open-Closed), x8(Regular-Irregular),
x9(Various-Uniform), x10(Complex-Simple)
*: p < 0.05 **: p < 0.01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7)

분석결과 '조화로운-부조화로운'이라는 경관형용사는 모

든 장면에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량하부 식재에 있어 교량과 식재경관이 얼마나

조화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자연적인-인공적인'과 '정감있

는-삭막한'의 경관형용사는 5가지 유형에서선택되었으

며, '흥미있는-식상한'은 기본녹화유형을 제외한 4가지 유

형에서선정되었다. 반면, '다양한-획일적인', '복잡한-단

순한'의 경관형용사는 선호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교량하부와 같이 한정된 공간

에서 식재수종의 다양화는 경관적 이점이 없을뿐만 아니

라 관리적 측면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지양하는것이 타당

할 것이다.

각 녹화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기본녹화유형의 경우

선호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형용사 이미지는 '독특한-평

범한'과 '정감있는-삭막한'으로 나타났다. 낙엽수종(여름)

유형에서는 '조화로운-부조화로운'과 '정감있는-삭막한'

이 높았으며, 낙엽수종(겨울)유형은 ‘조화로운-부조화로

운’, ‘자연적인-인공적인’, ‘정감있는-삭막한’, ‘흥미로운-

식상한’이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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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겨울)유형은 ‘조화로운-부조화로운’, ‘흥미로운-식

상한’, ‘생기있는-생기없는’의 세 경관형용사가 선호도에

영향을 미쳤다. 화목유형의 경우 '조화로운-부조화로운'

과 '생기있는-생기없는'이 높았고 녹화유형 중에서 선호

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관형용사쌍이 6개로 가장 많았다.

꽃은원예치료용으로도 많이쓰이며, 인체의오감을 자극

하고 감소된 지각능력을 회복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

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감성 자극요소가 경관의 평가에

있어 다양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혼합식재유형의 경우 '정감있는-삭막한

'과 '조화로운-부조화로운'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심리적 측면에서 교량경관에 도입된 화목류는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으며, 대부분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를 통해 교량하부 경관개선에 있어

화목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화목과

같이 특색있고수형이 아름다운 조경수는 대부분 식재단

가가높기 때문에 많은 구간에 일괄적으로 식재하는 것은

비용적인측면에서 비효율적일 것이다(Table 2). 따라서랜

드마크적 경관도입이 필요하거나 대로 등과 같이 넓은

지역에 특징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화목을 식재

하여 비용에 대한 편익을극대화할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낙엽수종(겨울)유형의 경우 화목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선호도가 크게 감소하였고 '흥미로운-식상한'과 '정감있

는-삭막한'이 선호도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나 상록

수종(겨울)유형의 경우 낙엽수종(겨울)유형에 비해 선호

도가 높았으며, 선호요인으로 '생기있는-생기없는'이 가

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가로경관의 녹음 향상을 위해주로

사용되는 조경수는 대부분낙엽수종이 많다는 것을 감안

할 때 동절기의 경관 선호도 감소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는 분석결과를 통해 흥미로움의 감소와삭막한느낌의

증가가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상록성 수종

으로대체할 경우 생기있는느낌이 보완되어 선호도의 감

소폭이 적어지기 때문에 관공서와 같은 공공시설이나 공

원등의 주변 도로 등과 같이 4계절 모두도시민의 유동이

많은 지역은 상록교목의 식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유동인구가 적거나 경관개선 효과가 적은 구간은 타 유형

보다기본녹화유형으로 식재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여름경관에서 낙엽수종(여름)유형이 기본녹화

유형보다 선호도와 경관이미지가 더 높았으나 겨울경관

의 경우 기본녹화유형이더높게 평가되었으며, 상록수종

(겨울)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록수종(겨울)유형의

경관개선 효과가 기본녹화유형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

가 없다면 기본녹화유형이 비용적 측면에서더 효율적일

것이다.

결 론

최근시행되었던경전철 사업이잇따라 주민들의 반대여

론에 의해 거센비판을받게 된 이유는 주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관의 훼손 및 침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가구조로 건설되는 경전철사업이

기존 도시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효율적인 녹화방안을

제안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교량하부 녹화유형별 선호도 분석결과, 화목유형의 선호

도가 가장높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계절적인 경관의 변화

는 선호도에 큰 차이를 나타냈으며, 낙엽수종(겨울)유형은

여름경관과 비교했을 때, 선호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교량하부수종을 상록성 수종으로 대

체할 경우 선호도의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량하부에 대한 조경계획 시 계절별 이용빈도를

파악하여 개화기에 이용률이 특히 집중되는 장소의 경우

화목을 식재한다면 선호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4계절 모두 이용빈도가 비슷한 지역은 상록성

수종을 식재하여 삭막한 이미지를최소화 한다면 경관관

리 측면에서더 효율적일 것이다. 단, 유동인구가 적거나

가로경관에 대한 중요성이 적은 지역은 상록수종(겨울)유

형보다 기본녹화유형이 비용적 측면에서 더효율적일 것

으로 판단된다.

경관이미지 평가결과, 화목유형은 다른 유형과 비교하였

을 때 대부분의 경관형용사 이미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반면, 낙엽수종(겨울)유형은 대부분 부

정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생기없는', '삭막한'

과 같은 이미지가 크게 증가하였다. 혼합식재유형의 경우

녹음양이 많아 '자연적인' 이미지가높았으나 교목과 관목

이 밀식되어'폐쇄적인' 이미지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녹화유형별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형용사를 분석

해본 결과 '조화로운-부조화로운', '자연적인-인공적인',

'정감있는-삭막한'이미지의 경관형용사가 5가지 유형 이

상에서 선호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

라서 교량하부의 녹화 계획 시 이러한 조화성이나 자연성

및 정감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계획을 수립한

다면 효율적인 녹화계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교량하부의 효율

적인 녹화계획을 위한 방법론적 타당성 수립과 녹화방향

을 결정하기 위한 기반을확립하는데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된

교량경관에 의한 도시미관 증진 및 도심지 내의랜드마크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요 약

본 논문은 경전철 건설로 인한 도심의 경관훼손 저감 및

쾌적한 가로경관을 위한 교량하부녹화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도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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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호선이 건설되는 구간이며, 고층아파트 및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사례지로선정하였다. 교량하부 녹화방식

을 유형화한뒤, 유형별 선호도의 차이와 시각적 이미지를

평가하고자 3차원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각 장면을 제작

하였으며, 경관형용사를 이용하여 설문평가를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 화목열식유형의 선호도가 가장높게 평가되

었으며, 교량경관에 대한 선호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화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량하부의 효율

적인 녹화계획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중요한 기초자

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9)

주요 추가어: 3차원 시뮬레이션, 가로경관, 경관형용사,

경전철, 도시철도3호선,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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