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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및 도로기하구조를 고려한 

도로교통소음 예측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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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Prediction Models for Traffic Noise Considering 

Traffic Environment and Road Geometry

ABSTRACT

The current road traffic noise prediction programs of Korea, which are widely used, are based upon foreign prediction model. Thus, 

it is necessary to verify foreign prediction models to find out whether they are suitable for the domestic road traffic environment. In 

addition, an analysis and an in-depth study on the main factors should be conducted in advance as the influence factors on the 

occurrence of traffic noise vary for each prediction model.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factors and the existing 

prediction models used to forecast road traffic noise. Also, analyze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factors influencing the noise generated 

by driving vehicles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a prediction model,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traffic environment 

and the road geometric structure. In addition, this study will apply experimental values to the existing road traffic noise prediction 

model (NIER, RLS-90) and the deducted road traffic noise prediction model. As a result, the order of the absolute value sum of the 

errors are NIER, RLS-90, model value. Through comparison and verification, developed models are to be analyzed for providing basic 

research results for future study on road traffic noise prediction modeling.

Key words : Traffic noise, Traffic environment, Road geometry, Multiple regression

초 록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로교통소음 예측프로그램들은 국외 예측모형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로교

통환경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외 예측모형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또한, 예측모형마다 도로교통소음 발생에 대한 영향요인이 다르

기 때문에 주요 요인들에 대한 분석 및 고찰을 선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소음 예측 시 사용되고 있는 영향인자와 기존 예측모형에 대

하여 고찰하고, 교통환경 및 도로기하구조를 고려하여 주행차량의 발생 소음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자와의 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예측

모형으로 도출하였다. 나아가 기존의 도로교통소음 예측모형(국립환경과학원(NIER), 독일의 RLS-90)과 도출된 도로교통소음 예측모형의 실

측값을 적용하여 비교·검증 결과, 오차의 절대값 합은 NIER, RLS-90, 모형값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식이 향후 도로교통소음 예측 모

델링에 대한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검색어 : 도로교통소음, 교통환경, 도로기하구조, 다중회귀

교통공학Transport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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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밀집 현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91.8%가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주거지역 개발에 따라 

도로 인근에 공동주택이 집중되고 있어, 도로교통소음의 문제가 

당연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의 2013년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15개 자치구가 평균 12.2% 이상 도로교통소음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12월 기준으로 

자동차등록대수는 2,253만대로 2011년 1,844만대에 비해 약 1.22

배 늘었으며, 현재 2.4명 당 1대 꼴로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도로는 포화상태이고 교통소음 문제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로교통소음 예측프로그램은 국내 

예측모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고, 외국의 예측모형을 바탕으로 

도로교통소음을 예측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도로교통환

경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국외 예측모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예측모형마다 도로교통소음 발생에 대한 영향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주요 요인들에 대한 분석 및 고찰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주거시설 및 상업시

설이 밀집된 대로를 주행하는 차량으로부터 발생되는 도로교통소

음을 실측하고, 도로교통소음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환경 및 도로기

하구조를 고려한 변수를 선정한 후 이를 토대로 회귀분석을 수행하

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새로운 도로교통소음 예측모형

과 기존 도로교통소음 예측모형 및 실측값과의 비교·검증을 통해 

정확도 높은 도로교통소음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통환경 및 도로기하구조를 고려한 소음예측모

형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1.3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 2월 둘째 주부터 3월 셋째 

주까지 총 6주 간 교통량 변동이 적은 화요일~목요일(3일 간)에 

광주광역시 대표 가로구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간

적 범위는 광주광역시 대표 가로구간 중 주요 대로를 중심으로 

9개 지점을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고, 내용적 범위는 수집된 

교통환경 및 도로기하구조 자료들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

해 도로교통소음 예측모형식을 도출하였다.

2. 기존 연구문헌 고찰

2.1 도로교통소음 예측모델 검토

2.1.1 NIER (국립환경과학원, 1999)

2.1.1.1 10m 이상 도로단 지역

1987년도에 제시한 예측식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10m 거리에

서 측정한 값을 ×log(Q·V/l)+로 나타내는 곡선에 오차를 가장 

적게 하는 계수  ,   (Least Square의 Curve Fitting 방법을 

말함)를 구하고, 거리감쇠를 나타내는 항에서 r은 10m 거리에서 

거리가 2배 떨어질 때의 거리감쇠치를 평균하여 구하였다.

본 예측식은 간선도로가 개설되거나 기존 간선도로 주변에서 택지를 

개발할 때 영향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예측식은 Eq. (1)과 같다.

 ×log


∙
log 

(1)

여기서,  : 소음도

 : 1시간 당 등가교통량(대/)

 : 평균차속도()

 : 가상주행중심선에서 도로단까지 거리 + 도로단에서 

기준 10  까지 거리()

 : 거리비

 : 상수 

2.1.1.2 10m 이내 도로단 지역

10m 이내 예측식의 경우, Eq. (2)와 같이 대형차와 소형차로 

분리하여 각각 시간당 통과대수, 평균차속 등의 정보를 얻는다(대형

차와 소형차의 구분은 2.5t 이상의 트럭부터 대형차로 구분) 

또한, 노견에서 가장 가까운 차선 중앙까지의 거리와 가장 먼 

차선 중앙까지의 거리를 곱하고, 이 값의 제곱근을 취한 가상주행중

심선에서 도로단 지역까지의 거리를 계산한다. 평균속도와 통과대

수, 도로단 지역까지의 거리 등을 이용하여 대형차와 소형차 각각의 

소음도를 구한다. 각각의 소음도를 대수합식에 대입하여 합성소음Fig. 1. Flow Chart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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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구한 후, 이 값을 등가소음도로 정한다.

 log



log






 log



log






 log









  (2)

여기서,  : 소음도

 : 등가소음도

 : 시간 당 소형차량 및 대형차량 통과대수(대/)

 : 가상주행중심선에서 도로변지역까지의 거리를 

통상 10  미만의 거리()

 : 소형차량 및 대형차량 평균차속() 

2.1.2 RLS-90 (독일, 1990)

1990년 독일 연방교통부 도로건설부에서 발표한 예측모델 

RLS-90은 1981년에 발표된 RLS-81의 후속모델이다. RLS-90에

서는 주차장과 도로의 소음예측이 가능하며, 주간(06:00~22:00)과 

야간(22:00~06:00)으로 구분지어 소음레벨을 평가한다.

RLS-90은 점음원 예측방법을 사용하며, 음원모델과 전달모델

로 구성되어 음의 확산, 지표감쇠, 반사, 차음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다. 음원모델은 소형차량 100km/h, 대형차량 80km/h의 속력으로 

직선 아스팔트 도로를 달릴 때의 소음도인 기본모델의 소음도에 

차량주행속도와 노면경사 및 종류, 다중반사에 의한 보정을 하며, 

예측 가능한 속도구간은 30~130km/h로 정한다. 기본모델과 음원

모델은 Eq. (3)과 같다.

   log××  (3)

여기서,   : 기본모델 소음도

 : 일평균 교통량 

 : 대형차량 혼입율(2.5 기준)


 







 (4)

여기서,  : 음원모델 소음도


 : 차량속도 및 대형차량 혼입율 보정


 : 노면종류 보정




: 노면경사 보정


 : 다중반사 효과 보정

2.2 도로교통소음에 관한 연구

2.2.1 Lee and Kang, 2006

국내·외 소음예측분석모델의 예측인자를 분석하고, 강변북로를 

대상으로 10곳을 선정하여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제안한 식에 적용

한 예측치와 실측치를 비교하여 국내의 도로교통소음 예측모델의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지구보정치 도출을 위하여 강변북로에 

위치한 3단지를 선정하여 CR:812A 소음기로 단지 내 도로교통소

음을 평면적·입체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2.2.2 Kim et al., 2006

각기 다른 높이의 콘크리트 중앙 분리대를 이용하여 교통소음 

저감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을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제시한 

Traffic Noise Modeling (TNM 2.5)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5가지 유형(평면도로, 10ft (3m) 내리막 도로, 20ft (6m) 내리막 

도로, 10ft 오르막 도로, 20ft 오르막 도로)에 대하여 실험한 후, 

각각의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중앙분리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상황으로 구분지어 교통 소음치를 비교·분석하였다. 

2.2.3 Lee, 2009

도로에 인접한 건물에 도달하는 도로교통소음을 대상으로 소음

의 전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자의 변화에 따른 소음도 

변화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국외 주요 예측모델 중 독일의 RLS-90

과 영국의 CRTN을 중심으로 도로교통소음의 전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고찰한 후, 소음예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개의 예측모델을 통한 예측값과 실측값의 비교를 수행하고, 두 

예측모델에 대한 국내 적용 오차범위를 검증하였다. 또한 전달과정

의 주요 변수들의 조건별 소음저감량을 고찰하였다. 

2.2.4 Joe, 2009

공동주택 소음예측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소음예측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측정결과와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실내의 음장 해석 프로그램인 Raynoise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외벽의 반사에 따른 소음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창문의 개폐에 

따른 소음도를 예측하였다. 

2.3 연구의 차별성

기존 연구문헌 고찰 시 대부분 국내·외 소음예측모델을 통하여 

예측치와 실측치를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한정짓고 있다. 소음예측

모델의 경우 실질적인 국내 환경을 고려한 모형식의 구축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로교통소음으로 문제가 야기

되는 대로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의 변수를 기초로 

한 도로교통소음 다중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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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교통소음 측정 및 자료수집

3.1 조사지점 선정

조사지점의 선정 기준 및 조사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광역시 내 교통량이 많은 대표 가로구간인 대로를 

중심으로 지점을 선정하였다.

둘째, 도로 주변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주거시

설 및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점을 선정하였다.

셋째, 도로교통소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도로의 경사도, 중앙분리대 유무 등의 요인이 수집 가능한 

지점을 선정하였다.

3.2 도로교통소음 측정 및 분석방법

소음측정기기는 리온 NL-20 적분계 소음계(RION Integrating 

Sound Level Meter)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정도검사를 거친 

측정기기를 사용하였다. 

소음원에서 측정지점까지의 거리는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2010)과 환경기준 중 소음측정방법에 의거하여 선정하였다. 도로

변 지역의 경우 장애물이나 주거, 학교, 병원, 상업 등에 활용되는 

건물이 있을 때 이들 건축물로부터 도로방향으로 1.0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야 하나, 본 연구의 조사지점은 주거 및 상업시설

이 위치하고 있는 대로로 대부분의 조사지점에 건축물과 도로단 

사이에 보도만이 존재하고 있어, 보도 폭(4~5m)을 고려하여 Fig. 

2와 같이 도로단에서 2m, 3m, 4m 떨어진 위치와 실제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도로단에서 6m 떨어진 위치를 추가로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점에서 비교적 교통량이 많은 퇴근시간

(16:30~20:30)을 기준으로, 1시간 통과교통량 및 도로교통소음을 

동시에 측정하였다.

1시간 도로교통소음은 NL-20 소음계를 통한 5분 간 등가소음도

를 1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값을 적용하였고, 1시간 통과교통량은 

디지털 캠코더 촬영을 통해 차종별로 소형, 중형, 대형으로 분류한 

뒤 도로용량편람(2013)에서 제시된 중차량 승용차환산계수를 적용

하여 산정하였다.

3.3 도로교통소음 측정 결과

조사시점에 대한 이격거리별 소음 측정 및 통과교통량 산정결과

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Noise Level Measurement Result

Division
Passing Traffic (pcph) Vehicle Ratio

(%)

Measuring 

Distance (m)

Design Speed

(km/h)

Road Number

(Count)

Slope

(%)

Median

(dB(A))Small Medium Large pcph

S-1

2,344 148 1 2,568 6.0 2 60 7 5.0 74.1

2,296 150 2 2,525 6.2 2 60 7 5.0 73.9

2,173 129 0 2,367 5.6 3 60 7 5.0 73.4

2,202 138 1 2,411 5.9 3 60 7 5.0 73.6

2,104 154 2 2,339 6.9 4 60 7 5.0 72.9

2,157 142 4 2,378 6.3 4 60 7 5.0 73.3

2,196 167 0 2,447 7.1 6 60 7 5.0 71.1

2,155 111 1 2,324 4.9 6 60 7 5.0 70.4

⋮

S-9

2,372 52 8 2,466 2.5 2 90 6 0 78.1

2,134 45 9 2,220 2.5 2 90 6 0 77.7

2,175 34 6 2,238 1.8 3 90 6 0 76.0

2,182 42 8 2,261 2.2 3 90 6 0 76.4

2,206 40 7 2,280 2.1 4 90 6 0 75.4

2,192 30 5 2,247 1.6 4 90 6 0 75.5

2,152 22 6 2,197 1.3 6 90 6 0 73.2

2,271 34 10 2,342 1.9 6 90 6 0 73.8

Fig. 2. Road Traffic Nois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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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교통소음 예측모형 개발 및 검증

4.1 도로교통소음 예측모형 개발

4.1.1 변수 선정

예측모형 개발을 위해서 선정 변수를 독립변수로 입력하고 변수

에 의해 변화되는 값을 종속변수로 입력하였다. 독립변수는 기존 

연구문헌 고찰 및 본 연구의 공간적 배경인 광주광역시내 대로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교통환경 측면에서의 변수로 교통량, 중차량 

비율, 측정거리를 선정하였고, 도로기하구조 측면에서의 변수로 

설계속도, 차로수, 경사도, 중앙분리대 유·무로 선정하였다. 각각의 

변수에 의해 변화하는 도로교통소음이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인 도로교통소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독립변수가 

1개 이상이므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구간 95%를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4.1.2 상관관계 분석

Table 2는 각 변수들 간의 Pearson 상관관계를 통해 각각 변수의 

관련성을 설명하였다. 소음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

는 통과교통량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유의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3 진입/제거 변수

종속변수는 소음도이며, 독립변수의 경우 통과교통량, 중차량 

비율, 측정거리, 설계속도, 경사도를 입력하였으며, 차로수, 중앙분

리대의 경우 변수의 부재 및 설계속도와의 상관성으로 인해 제외하

였다. 

4.1.4 예측모형 계수 및 도출 식

Table 3은 소음도 예측모형 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소음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설계속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Table 2. Pearson Coefficient of Correlation

Division Noise level
Passing 

traffic
Vehicle ratio

Measuring 

distance
Design speed Road number Slope Median

Pearson

coefficient

P-value

(both side)

Noise level
1.00 0.783

0.000


-0.266

0.024


-0.295

0.012


0.778

0.000


-0.698

0.000


-0.395

0.001


0.456

0.000


Passing 

traffic

0.783

0.000


1.000 -0.369

0.001


-0.006

0.962

0.561

0.000


-0.399

0.001


-0.415

0.000


0.407

0.000


Vehicle ratio
-0.266

0.024


-0.369

0.001


1.000 -0.023

0.848

-0.401

0.000


-0.084

0.482

0.035

0.770

-0.297

0.011


Measuring 

distance

-0.295

0.012


-0.006

0.962

-0.023

0.848

1.000 0.000

1.000

0.000

1.000

0.000

1.000

0.000

1.000

Design speed
0.778

0.000


0.561

0.000


-0.401

0.000


0.000

1.000

1.000 -0.820

0.000


-0.645

0.000


0.773

0.000


Road number
-0.698

0.000


-0.399

0.001


-0.084

0.482

.0000

1.000

-0.820

0.000


1.000 0.646

0.000


-0.627

0.000


Slope
-0.395

0.001


-0.415

0.000


0.035

0.770

0.000

1.000

-0.645

0.000


0.646

0.000


1.000 -0.617

0.000


Median
0.456

0.000


0.407

0.000


-0.297

0.011


0.000

1.000

0.773

0.000


-0.627

0.000


-0.617

0.000


1.000

Table 3. Prediction Models for Traffic Noise Coefficient

Model
B standard coefficient 

Standard 

coefficient t
Significance 

probability

Collinearity statistic

B Standard error B Tolerance VIF

(Constant) 51.373 1.449 35.447 0.000

Passing traffic 0.001 0.000 0.577 14.861 0.000 0.644 1.552

Vehicle ratio 0.575 0.092 0.232 6.285 0.000 0.714 1.401

Measuring distance -0.841 0.092 -0.286 -9.172 0.000 0.999 1.001

Design speed 0.256 0.017 0.757 15.438 0.000 0.405 2.471

Road number 0.549 0.074 0.325 7.445 0.000 0.5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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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공선성의 통계량이 공차가 0.1 이상, VIF값이 10 이하인 것으

로 보아 회귀분석모델은 통계적으로 타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비표준화 계수 B를 통해 도출된 식은 Eq. (5)와 같다.





 (5)

여기서,  : 소음도()

 : 통과교통량()

 : 중차량 비율(%)

 : 측정거리()

 : 설계속도()

 : 경사도(%)

4.1.5 예측모형 결정계수

Table 4에서는 소음도를 종속변수로 통과교통량, 중차량 비율, 

측정거리, 설계속도, 경사도를 독립변수로 놓았을 때 회귀분석을 

한 예측모형을 요약한 것이다.

R은 0.936으로서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소음도를 

93.6%을 설명하고 있다. 수정된 R은 0.931로 예측모형의 설명력

이 높음을 알 수 있다.

4.2 도로교통소음 예측모형 검증

다중회귀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모형 산정 시 선정된 지점을 

제외한 다른 지점(5 지점)에 적용하여 도로교통소음 예측을 실시하

였으며, 국내 도로교통소음 예측모형인 국립환경과학원(NIER)과 

국내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독일의 RLS-90을 본 연구에서 

새롭게 구축한 모형식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모형식의 정확도를 

Table 4.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Model R 
 Modify  standard error of estimate

1 0.967 0.936 0.931 1.1503

Table 5. Predictive Model Comparison Result

Division
Actual value

(A)

RLS-90

(B)

NIER

(C)

Model value

(D)

Error

A-B A-C A-D

S-1

2m 71.7 69.6 77.1 69.7 2.1 -5.4 2.0 

3m 70.9 70.0 69.7 69.2 0.9 1.2 1.7 

4m 68.1 69.6 63.6 67.8 -1.5 4.5 0.3 

6m 66.7 69.2 57.4 65.9 -2.5 9.3 0.8 

S-2

2m 71.8 71.1 77.0 70.7 0.7 -5.2 1.1 

3m 71.2 71.3 69.7 69.7 -0.1 1.5 1.5 

4m 69.7 70.9 63.4 68.2 -1.2 6.3 1.5 

6m 68.1 71.0 59.6 67.1 -2.9 8.5 1.0 

S-3

2m 75.1 74.9 81.8 73.8 0.2 -6.7 1.3 

3m 74.8 75.1 74.5 73.0 -0.3 0.3 1.8 

4m 74.5 75.2 70.4 72.3 -0.7 4.1 2.2 

6m 73.3 75.1 67.6 70.4 -1.8 5.7 2.9 

S-4

2m 72.5 74.9 82.1 71.9 -2.4 -9.6 0.6 

3m 71.8 74.7 74.2 70.9 -2.9 -2.4 0.9 

4m 71.3 74.7 69.7 69.9 -3.4 1.6 1.4 

6m 70.1 74.9 67.2 68.6 -4.8 2.9 1.5 

S-5

2m 70.6 71.9 88.5 69.3 -1.3 -17.9 1.3 

3m 69.2 71.6 78.4 67.8 -2.4 -9.2 1.4 

4m 69.4 71.8 70.9 67.4 -2.4 -1.5 2.0 

6m 67.4 71.5 61.8 64.9 -4.1 5.6 2.5 

Absolute sum of errors 38.6 109.4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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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였다. 

각 항목을 쉽게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지점에서 실제 측정한 

값을 실측값(A)으로 표기하였으며, 현재 국내에서 교통소음 예측시 

사용되는 도로교통소음 예측모델 중 독일의 RLS-90을 통해 예측된 

값을 RLS-90 (B), 국립환경과학원의 NIER (C), 개발된 예측모형

을 통해 산정된 소음도를 모형값(D)라고 표기하였다

실측값과 도로교통소음 예측모델 RLS-90, NIER 및 모형값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NIER이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예측모형으로 산정된 예측값이 가장 적은 차이를 

보였다. 오차의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오차 절대값 합계를 비교해 

본 결과, A-C 〉A-B 〉A-D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새롭게 

구축된 모형식이 실측값에 가깝다는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Fig. 3은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구축된 예측모형의 세부적인 

비교·분석을 위하여 실측값(A)과 도로교통소음 예측모델 RLS-90 

(B), NIER(C) 그리고 모형값(D)를 각각 그래프에 나타낸 것이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5.1 결론

본 연구수행 과정 및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지점은 광주광역시 내 대로 주변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에 도로교통소음이 예상되는 9개 지점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조사지점에 대한 교통환경 및 도로기하구조 자료를 수집하

였으며, 도로교통소음을 실측하여 이를 토대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둘째, 개발된 모형식의 검증을 위해 5개 검증지점을 선정한 

후, 실측값(A)과 RLS-90 (B), NIER (C) 그리고 새롭게 구축된 

모형값(D)을 비교하여 오차 절대값 합계를 비교한 결과, A-C 〉

A-B 〉A-D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예측모형식이 

실측값에 가깝다는 검증 결과를 도출하였다.

셋째, 본 연구수행을 통해 산정된 예측모형을 기존의 예측식과 

비교하여 실측값에 더 가까운 값임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정확도 

높은 도로교통소음 예측뿐만 아니라 각종 주택개발사업 시 주거시

설 및 상업시설의 소음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최소화함으로써 쾌적

한 주거단지 조성 및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2 향후 연구과제

시간적·공간적 한계 등으로 연구의 범위가 제한된 바, 이를 보완

하고자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도로유형 및 교통의 흐름,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음을 예측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주·야간 및 첨두·비첨두시 등 다양한 시간대별 교통특성을 

고려하여 상황별로 세분된 소음을 예측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도로교통소음 예측모형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적용을 

위해 도시규모별 교통특성을 세분한 데이터를 구득함으로써 도시

규모가 유사한 지역에서의 도로환경을 고려한 적합도 검증 및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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