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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숲의 도시 서울의 미래상

“숲의 도시 서울”을 위해 수립한 계획들이 10년 동안 추진되면 제시된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본 계획에서 숲의 도시 미래를 위해 제시한 주요 지표들을 도시하면 아래와 같음.

▪ 숲체류 시간 1~2시간 연장 ➩ 2022년 2~3시간 ➩ 2027년 3~4시간으로 연장 

▪ 저소득층 산림복지 수혜 확대 ➩ 셔틀버스 경유지확대 ➩ 셔틀버스 증차 및 바우처제공

▪ 산림문화·휴양 인프라 확충
∙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등 ➩ 2027년까지 자연휴양림 2개소, 치유의 숲 4개소,

산림욕장 2개소

 ∙ 산림복지지구 ➩ 2020년까지 1개소

∙ 산림레포츠 시설 ➩ 숲속 물안개 힐링 숨터 4개소, 숲속 큰 숨 산책코스 40개소, 
서울 Vita Silva 30개소, 물요법시설 4개소 등

∙ 생애주기별 사업 시설 ➩ 유아숲체험장, 태교숲실버숲, 치유의숲길, 테마숲길, 청소년체
험의숲, 녹색복지센터 등

▪ 도시숲 가꾸기 ➩ 임분밀도 개선, 병해충 예찰·방제로 점진적으로 건강성 향상 
전망

▪ 산림복지전문가 교육 실시 ➩ 2027년까지 2,000명 심화교육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조직신설 ➩ 2021년까지 생활권 수목진료기관 신설
(공립나무병원 3개소 신설, 수목진단센터 2개소)

▪ 숲의 도시 서울 정체성 확립
∙ 숲의 도시 서울 개념 정립 ➩ 2027년까지 서울의 숲 명예의 전당 5인 선정

∙ 서울 도시숲환경연구소 설립 ➩ 2020년까지 2부 7팀, 나무병원 등 정원 41명의 조직 설립

∙ 국가산림문화자산 등록 ➩ 2021년까지 10건 등록
∙ 산림문화예술 사업 ➩ 창작사업 7개 분야(서울숲 교향곡, 숲의 도시 서울 달력, 서

울산림문화대계 등)
∙ 세계산림총회(WFC) 개최 ➩ 3대 산림문화행사 개최 및 2021년 WFC 개최

그림 124. 숲의 도시 서울을 위해 수립된 주요 미래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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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 “숲의 도시 서울 비전 2027”은 숲의 도시 서울의 산림문화·휴양 기능을 극대화하여 ‘숲의 도
시 서울’을 정립하는데 있음. 이것은 서울시민이 희망하는 “건강을 중시하는 삶의 질 향상”으로 가는 지
름길임. 본 계획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도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계획된 내용들이 잘 입안되고 추진되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로서 산림으로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
직한 ‘숲의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확립하는 한편, 서울의 숲을 잘 보호하고, 숲으로 시민의 건강이 증진
되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함.

건강을 중시하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숲가꾸기

건강한 

서울 도시숲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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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개선·
소밀도개선·

휴양경관관리·

산림문화·휴양

인프라 확충

숲의 도시 서울

정체성 확립

숲의 도시

산림문화·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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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수혜확대 ·프로그램 제공

·산림복지전문가숲체류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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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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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물안개힐링숨터 등·
청소년체험의 숲·

태교숲 실버숲·
서울둘레길치유의 숲길·

서울 Vita Silva·
녹색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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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숲 명예의 전당
·서울도시숲환경연구소
·산림문화자산 발굴조사
·치유잠재력예보시스템
·산림문화예술 창작
·산림문화행사 유치
·세계산림총회 개최

그림 125. 숲의 도시 서울의 미래 비전 달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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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임업현황 추가(임가 및 임업 종사자)

2. 서울시 나무/산림 관련 문화예술작품 발취(일부)

3. 산림문화·휴양 프로그램 모음
1) 치유의 숲 운영 6대 프로그램
2) 산림문화 분야 프로그램: 산림문화가 산림에 끼친 영향
3) 산림교육 프로그램(유아숲 프로그램) 

4. 서울시 자치구별 2015년 산림문화·휴양 프로그램 운영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