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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봄  여름  가을

1/1 3/5 6/2 9/26 12/23 12/31

목포

1/1 6/24 10/12 12/31

서귀포

1/1 2/10 6/29 9/30 12/31
부산

1/1 3/5 5/26 9/26 12/9 12/31
광주

1/1 2/25 6/1 9/23 12/11 12/31

울산

1/1 3/12 6/9 9/20 11/29 12/31

인천

1/1 3/20 6/1 9/20 11/15 12/31

충주

1/1 3/10 7/8 9/13 12/7 12/31

속초

1/1 4/10 8/8 11/3 12/31

대관령

1/1 3/10 5/28 9/20 11/27 12/31

서울

1/1 3/10 7/14 9/12 12/31
울릉도

1/1 3/31 6/8 9/21 11/15 12/31

임실

1/1 3/10 5/28 9/20 11/28 12/31

대전

1/1 2/28 5/19 9/25 12/1 12/31

대구

(˚C)

계절 구분 기준

계절 일평균 기온 일 최고 기온 일 최저 기온

봄 5˚C 이상 0˚C 이상

여름 20˚C 이상 25˚C 이상

가을 20˚C 이하 25˚C 이하

겨울 5˚C 이하 0˚C 이하

지역별 자연 계절 구분

연평균 기온과 강수량

기후 개관

우리나라는 몬순의 영향으로 여름은 덥고 습하

지만, 겨울은 매우 건조하고 춥다. 우리나라의 기후 

분포는 위도, 해발 고도, 지리적 위치, 수륙 분포, 해

류, 아시아 몬순, 기단 등 주요 기후 인자의 영향을 

받는다.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한반도의 특성상 위도

에 따라 달라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낮 길이

의 차이로 인해 남북 간 기온 차이가 크다. 한반도

의 남단에 위치한 서귀포(북위 33° 14′)의 연평균 기

온은 16.6℃인 반면 철원(북위 38° 08′)의 경우 연평균 

기온이 10.2℃로 위도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난다.

해발 고도에 따라서도 기후 특성이 다르다. 기

상 관측 지점 중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대관령(해

발 고도 773m)의 연평균 기온은 6.6℃로 비슷한 위

도에 있는 홍천(해발 고도 141m)의 10.3℃와 비교하

면 3.7℃ 가량 낮다. 남부 지역에서도 임실(해발 고

도 248m)의 연평균 기온은 11.2℃, 정읍(해발 고도 

45m)은 13.1℃로 차이가 나타난다.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도 기후 차이가 발생한다. 

태백산맥이 장벽 역할을 하여 바람받이 사면과 바

람그늘 사면의 기후 차이가 두드러진다. 겨울에 한

랭한 북서 계절풍이 탁월할 때 바람받이 사면(영

서 지역)인 춘천의 기온은 낮고, 바람의지 사면(영

동 지역)의 속초는 기온이 높다. 춘천의 8월 월평균 

최고 기온은 24.6℃로 속초(23.7℃)보다 높지만, 1월 

월평균 최저 기온은 -4.6℃로 속초(-0.3℃)보다 크

게 낮다. 반면 북동 기류가 들어오면 속초가 춥고 

춘천이 따뜻해진다. 또한, 북동 기류가 난류가 흐르

는 동해를 지나 태백산맥에 의해 강제 상승하면 영

동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의 특성이 탁월하지만, 해

양의 영향을 받는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과 기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내륙에 위치한 대전의 연교

차는 해안에 인접한 보령보다 0.3℃ 더 크다. 대전의 

여름철(6, 7, 8월) 평년값은 보령보다 약 1.3 ℃ 높다. 

우리나라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해류에

는 동해의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 황해의 황해 난

류가 있다. 대한 해협 동쪽 끝에서 대마 난류로부터

나눠진 동한 난류는 동해안을 따라 북위 37 – 38° 부

근까지 따뜻한 바닷물을 공급한다. 동한 난류의 일

부는 겨울에 강원도 고성군 해안까지 북상하여 인

근 지역의 기후에 영향을 준다. 오호츠크 해에서 남

하하는 리만 한류의 한 갈래인 북한 한류는 함경도 

해안을 따라 내려오면서 겨울에 강원도 남부까지 

영향을 미친다. 쿠로시오 및 대마 난류의 지류인 황

해 난류는 제주도 서부 해역에서 황해 남부로 북상

하여 서해안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여름

에는 황해 난류의 북상이 강해지는 반면, 겨울에는 

황해 난류의 유입이 약해진다. 

몬순은 한반도를 포함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에서 수륙 분포,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로 발생한

다. 동아시아는 겨울철 대륙의 영향으로 한랭 건조

한 바람이 불어오고, 여름철 북태평양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바람이 불어온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시베리아 기단, 북태평양 기단, 오호

츠크 해 기단, 적도 기단 등이 존재한다. 

일 평균 기온, 일 최고 기온, 일 최저 기온의 기준

에 따라 자연 계절을 구분하면, 지역에 따라 계절별 

시작일과 일수에 차이가 발생한다. 서귀포를 제외

하면 봄이 가장 빨리 오는 곳은 부산(2월 10일), 가

장 늦는 곳은 대관령(4월 10일)이다. 대관령(8월 8

일)과 속초(7월 8일)를 제외한 지점의 여름 시작일은 

대부분 5월 말과 6월 초로 약 70 – 120일 지속된다. 가

을 시작일은 9월 중순이고, 가을 지속 기간은 약 60 

– 80일로 봄과 여름에 비해 짧다. 겨울은 대부분 11월 

말에 시작하여 약 100 – 130일 정도 지속된다. 

기상청(2012) 대한지리학회(1979)

기상청(2012)

물과 공기 물과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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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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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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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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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점

  강수량(mm)

기상과 기후



약 5,000
억 원

약 5,000
억 원

약 3,400억 원
약 3,400억 원

약 3,000억 원

약 3,000억 원

약 2,000억 원

약 2,000억 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5년
(백만 원)

172,653

369,330

40,414

12,706

106,806

36,751

369,330

49,158

0

0

36,751

21,302

85,504

119,240

19,378

21,036

713

2,036

0

921

9,036

4,255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총매출액
(1)+(2)+(3)+(4)+(5)

기상 산업 부문 매출액

(2) 기상 기기, 장치 및 관련 상품 도매업

(1) 기상 기기, 장치 및 관련 제품 제조업

기상 관측용 기기 및 장치 도매업

기상 관련 상품 도매업

기상 교구 제조업

기타 기상 측정용 기기 제조업

기상 관측용 기기 및 장치 제조업

(3) 기상 관련 전문 기술 서비스업

기후 영향 평가 서비스업

기상 경영 컨설팅업

기상 예보 서비스업

기상 감정업

기상 연구 개발업

(4) 기상 관련 및 정보 서비스업

기상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상 정보 포털 및 인터넷 서비스업

기상 방송업

(5) 기타 기상 관련 서비스업

기상 기기, 장치 및 관련 제품 수리
유지 보수업

기상 관련 손해보험업

구분

『삼국사기』에 남아 있는
최초의 기상 기록

(구름, 고구려 동명성왕 3년)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대, 첨성대 건립
(신라 선덕여왕 2년)

BC 35

633

조선해관(인천, 원산, 부산) 설립
근대 기상 관측 시작(고종 20년)

관상감 → 관상국  → 관상소로 명칭 변경

일본중앙기상대 임시 관측소(부산, 목포,
인천, 원산, 용암포(용천)) 설치

통감부 관측소(인천)와 지소(부산, 목포,
원산, 용암포(용천), 성진) 설치
대한제국에서 측후소(평양, 대구, 경성) 신설

대한제국의 기상 업무를
조선총독부 관측소와 측후소에서 수행

조선총독부기상대를 미군정청
문교부 관상국으로 변경

1883

1894
- 1895

1904

1907

1910

194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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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1967

1969

1978

1982

1989

1990

1991

1998

1999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4

2015

국립중앙관상대 발족(문교부 소속)

세계기상기구(WMO)에 6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기상업무법」 제정 공포

과학기술처 소속으로 변경

기상 레이더 관측 시작

기상연구소 신설

중앙기상대로 명칭 변경

남극 세종기지에서 기상 관측 시작

기상청으로 승격

수치 예보 업무 시작

송월동에서 신대방동 청사로 이전

슈퍼컴퓨터 1호기 도입
2호기(2005년), 3호기(2010년), 4호기(2015년) 도입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
「기상 업무법」을 「기상법」으로 전면 개정
「기상 관측 표준화법」 제정

세계기상기구(WMO) 집행 이사국으로 진출

환경부 외청으로 소속 변경
국가태풍센터 신설, 동네 예보 시작

「기상 산업 진흥법」 제정, 국가기상위성센터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신설
WMO 장기예보선도센터 유치

천리안 위성 발사, 기상레이더센터 신설

기상관측선 ‘기상1호’ 취항

GISC(전지구정보시스템센터) - 서울 유치

「지진·지진 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

기상청 조직 개편
(국립기상과학원 확대 개편, 수도권청 신설:
5지방청 35기상대  →  6지방청 3지청 7기상대)

날씨와 천문을 다루는
태복감과 태사국 운영

태복감 → 사천대 → 사천감  → 
관후서 → 다시, 사천감으로 명칭 변경

사천감·태사국  → 서운관으로 통합
(충렬왕 34년)

건국 초

1023
-1275

1308

세계 최초 측우기 발명(세종 23년)

전국적인 우량 관측망 구축(세종 24년)

서운관 → 관상감으로 명칭 변경(세조 12년)

기상·천문 서적 『서운관지』 간행(순조 18년)

1441

1442

1466

1818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근대

현대

제주특별자치도판포 협재

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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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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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농)

제주항

서귀포

제주(공)
제주청

울릉도

혈암

구암
울릉도

울릉읍

독도

독도

인천

용인

천안

상주

문경
안동(농)

안동

청송군(공동)보은

충주

영주

추풍령

봉화

의성

영덕

영덕

이천

원주

제천
영월

정선군(공동)

태백(농)
태백

삼척

임원

죽변

울진

후포

축산

포항

덕적도

풍도

가대암

신진도

외연도

삽시도

서천
죽도

보령

부여

청주(농)

청주

십이동파

말도 군산

부안

정읍

고창

고창군(공동)
순창군(공동)

오성산

전주(농)

전주

임실

남원

Jinju 창원진주(농)

산청

장수 거창

합천

의령군(공동)
북창원(공동)

밀양

부산항

김해시(공동)

양산시(공동)

울산

간절곶

장안

광안

북항

통영

통영

실리도
잠도

거제

한산도 해금강
거제도

소매물도

구덕산

남항

울산

이덕서

울산(공)

함양군(공동)

금산
구미

면봉산

대구

영천

포항

구룡포

구룡포

갈매여 격포

안마도

장흥

고흥

고흥

청산도

여수 금오도

추자도

추자도

노화도해수서

거문도

간여암

여수
남해

두미도

광양시(공동)

여수(공)

보성군(농)
보성군(공동)

무안(공)

흑산도

칠발도

신안

목포

강진군(공동)

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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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장비

도서 기상 관측 장비(1개소)

해양 기상 부이(11개소)

파고 부이(42개소)

파랑계(6개소)

등표 기상 관측 장비(9개소)

항만 기상 관측 시스템(2개소)

연안 방재 관측 시스템(18개소)

종관 기상 관측 장비(95개소)

농업 기상 관측 장비(13개소)

낙뢰 관측 장비(19개소)

부유 분진 측정기(27개소)

기상 레이더(11개소)

공항 기상 관측 장비(8개소)

공항 기상 레이더(1개소)

레윈존데(6개소)

연직 바람 관측 장비 라디오미터(9개소)

라이다(4개소)

종합 기상 관측탑(1개소)

기상청

지방기상청

0 5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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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관측

기상 관측망 연혁

기상 산업 부문 매출(2014년)

기상 산업의 규모

우리나라 기상 분야의 수준은 2000년대에 들어 

급속히 발전하여 최근에는 기상 선진국 대열에 진

입하였다. 2010년에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를 완

공하였고,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적인 기상 위성도 

쏘아 올렸다. 2011년에는 기상 관측선이 취항해 해

양 종합 관측을 하고 있다. 

기상청은 본청, 국립기상과학원, 6개 지방 기상

청, 3개 기상지청, 7개 기상대, 국가기상위성센터, 기

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상 관측에는 자동 기상 관측 장비, 레윈존데, 

연직 바람 관측 장비, 레이더, 위성, 기상 관측선 등 

최첨단 관측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에 590여 개의 지상 기상 관측 장비를 설치하여 

1분마다 자동으로 기상을 관측하고 있다. 평균적으

로 13km마다 지상 기상 관측 장비가 설치되어 있

어 일본(약 15km), 미국(약 20km)에 비해 관측 밀

도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총 7곳의 고층 기상 관측소에서 레

윈존데를 활용해 지표에서 약 35km까지의 대기 

상태를 측정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일 2회, 위험 기

상이 발생할 때는 일 4회 관측한다. 또한 총 9개 지

점에서 연직 바람 관측 장비를 이용하여 지상에서 

5km 상공까지의 풍향과 풍속을, 라디오미터를 이

용하여 지상에서 10km까지의 기온과 습도를 10분 

간격으로 관측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 최초로 발사된 정지 궤도 기상 

위성인 천리안 위성은 전 지구를 3시간 간격, 동아

시아 지역을 15분 간격, 한반도 주변을 약 8분 간격

으로 집중 관측한다. 천리안 위성의 자료는 태풍과 

안개, 황사, 산불 등을 탐지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쓰이며, 기상 예보는 물론 수문이나 환경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이외에도 기상 위성 수신 

분석 시스템 등을 통해 다수의 정지 기상 위성과 

극궤도 기상 위성으로부터 관측된 자료를 수신·처

리 분석하여 활용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연안의 주요 지점을 

따라 해양 기상 부이, 파고 부이, 표류 부이, 연안 

방재 관측 시스템, 항만 기상 관측 시스템, 등표 기

상 관측 장비, 파랑계 등을 이용하여 관측을 수행

하고 있다. 강수 범위와 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상 레이더는 연구용 레이더를 포함하여 전국에 

총 12개가 운영되고 있다. 기상 레이더로 관측한 

영상 자료는 10분마다 합성 처리되어 강수 상황을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상 역사는 하

늘에서 3,000명과 함께 태백산 신단수 밑에 내려

온 환웅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풍백·우사·운사

를 거느리고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기상의 기본 요소인 바람, 비, 구름을 부리는 존재

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 시대부터 수

많은 기상 관측 기록이 남아 있으며, 고려 시대에

는 날씨와 천문을 다루는 정부 관서인 서운관 등

을 운영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발전된 기상 관측 기록이 남아 있

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강우량을 측정하는 측우기

를 발명하였으며(1441년), 전국적인 강우량 관측망

을 구축하였다. 또한 풍향 관측을 위한 풍기를 제

작·설치하기도 하였다.

고종이 조선 해관 총세무사로 임명한 독일인 묄

렌도르프(P. G. Von Moellendorf)는 1884년 인천항

과 원산항에 기상 관측 기기를 설치하여 근대적인 

기상 관측을 개시하였으며, 1887년에는 부산항에도 

기상 관측 기기를 설치하였다. 1904년부터 부산, 목

포, 인천, 용암포, 원산 등 5개소에 임시 기상 관측

소를 설치하였고, 그 후 성진과 진남포에도 임시 관

측소를 설치하여 모두 7개소의 관측소로 기상 관측

망을 구성함으로써 근대 기상 업무의 기반을 다지

게 되었다. 1907년 인천관측소 산하에 경성, 평양, 

용암포, 대구, 부산, 목포, 원산, 성진 등 8개 측후소

가 설립되었으며, 일기 예보와 폭풍 경보 규정을 공

포함과 동시에 예보 업무를 시작하였다. 1911년 강

릉측후소, 1914년 웅기․중강진측후소가 설치됨으로

써 전국적인 기상 관측망을 구성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기상 업무는 문

교부 소관 업무로 계승되다가, 1949년에는 국립

중앙관상대가 문교부 소속 기관으로 신설되었다. 

1960년대까지 직제의 정비와 각종 법령을 마련하

고 기상 통신망을 개선함으로써, 기상 관측 및 일

부 분석 자료의 즉시 교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해

외 기상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1970년대

는 근대 기상 업무 시작 이래 가장 많은 발전을 이

룬 시기로, 기상 업무의 전산화, 위성․레이더 관련 

관측 등 현대적 기상 행정 및 기술 체계가 구축되

었다. 1980년대는 우리나라 기상 업무의 현대화 기

반을 구축한 발전기로 조직 보강, 기상 관측망 확충

과 장비 현대화, 국지 예보 시행과 예보 자료 객관

화, 기상 업무 전산화, 기후 자료 및 산업 기상 정보

의 제공 등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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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03시
(일본 도쿄 동쪽 약 460km 부근 해상)

8월 8일 03시
(일본 도쿄 남동쪽 약 660km 부근 해상)

8월 7일 03시
(일본 도쿄 남동쪽 약 1,150km 부근 해상)

8월 6일 03시
(괌 북동쪽 약 1,130km 부근 해상)

8월 4일 15시
태풍 발생

8월 3일 15시

TD 발생

15m/s 이상 범위

25m/s 이상 범위

태풍 위치 70% 확률 범위

태풍 중심 이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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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예보

동네 예보

중기 예보(10일 예보)

장기 예보

기후 전망

기온, 강수, 낙뢰 등 기상 요소의 현재 실황부터 6시간 이내의 예보를 1시간 간격으로 알려준다.

기온, 강수량, 하늘 상태 등 12개 기상 요소의 3일 이내 예보를 3시간 간격으로 발표한다.

향후 10일까지의 날씨와 신뢰도 정보(높음, 보통, 낮음)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8 －10일은 하루 단위) 매일 2회 발표한다.

1개월 전망은 1주일 간격으로 나누어 4주간의 평균 기온과 강수량을 매주 1회 발표하며, 3개월 전망은 1개월 간격으로 3개월 간의 평균 기온과 강수량을 매월 1회 발표한다.

계절 기후 전망은 다음 계절의 기온, 강수량, 엘니뇨/라니냐 전망을 연 4회 발표하며, 연 기후의 전망은 다음 해에 대한 기온, 강수량, 엘니뇨/라니냐 전망을 1년에 한 번 발표한다.

예보 기간

예보 종류
시간
1

년
1

일
3

개월
3

일
10

빅데이터
기상 기후 빅데이터를 정부 3.0의 패러다임 
하에서 정부 기관, 공공 기관, 연구소, 대학
교 등에 개방・공유해 기상 기후 정보의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기상 정보 통신
세계 기상 통신망으로 국내외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처리・분배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기상 관서들은 유선 전용 통신과 위성 통신으로 구성된 기상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를 통해 관측 자료를 문자, 숫자, 영상 등으로 신속
하고 안정적으로 송・수신한다. 또한, 전 세계의 기상 자료는 세계 기상 통신망(GTS: 
Global Telecommunication System)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교환되어 슈퍼컴
퓨터에 입력된다.

관측
하늘과 땅, 바다, 우주에서 대기와 해양의 
상태를 입체적으로 관측한다. 슈퍼컴퓨터로 수치 예측 자료 생산

슈퍼컴퓨터는 방대한 관측 자료를 보다 빠르게,
보다 정확하게 분석한다.

예보
국내외에서 수집된 다양한 관측 자료와 현재의 
기상 상태, 수치 예보 모델 결과를 바탕으로
예보관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더해 기상 예
보를 생산한다. 

통보
기상 예보는 방송과 신문,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서비스된다.

서비스
국민 건강과 생활, 산업 등에 필요한 다양
한 기상 기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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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예보 구역육상 광역 예보 구역 국내 기상 관측 자료들은 기상청의 중앙 서버에 

수집되어 세계기상기구(WMO) 회원국과 실시간으

로 공유된다. 이 자료들은 슈퍼컴퓨터를 통하여 다

양한 수치 모델 결과물로 생산된다. 그 후 전문 지

식과 경험을 겸비한 예보관이 관측 자료를 바탕으

로 현재의 기상 실황을 파악하고, 슈퍼컴퓨터가 만

든 수치 예보 모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

후 전국의 예보관들이 영상 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

환하고 협의해 예보를 결정하고 있다. 예보 구역은 

육상의 경우 12개의 육상 광역 예보 구역과 170여 

개의 육상 국지 예보 구역, 18개의 육상 특보 상세 

구역 그리고  3,500여 개 동․읍 ․면에 대한 동네 예

보 구역으로 나뉜다. 해상의 경우 9개의 해상으로 

나누고 먼바다와 앞바다 등 19개로 세분된 해상 광

역 예보 구역과 25개의 앞바다로 구분된 해상 국지 

예보 구역으로 나누어 기상 예보를 하고 있다.

기상 특보는 기상 현상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될 때 주의를 주거나 경고하기 위해 발표한

다. 기상 특보는 호우, 대설, 폭풍 해일, 지진 해일, 

태풍, 강풍, 풍랑, 황사, 건조, 한파, 폭염 등 11종에 

대하여 단계별로 주의보와 경보를 발표한다. 기상 

특보가 예상될 때는 특보의 종류와 발표 일시, 구역 

등을 미리 알려 주는 예비 특보를 발표하여 기상 

재해에 대비하도록 도와준다.

▶서해 중부 앞바다 ① 경기 북부 ② 인천•경기 남부 ③ 충남 북부 ④ 충남 남부
▶서해 남부 앞바다 ⑤ 전북 북부 ⑥ 전북 남부 ⑦ 전남 북부 서해 ⑧ 전남 중부 서해 ⑨ 전남 남부 서해
▶남해 서부 앞바다 ⑩ 전남 서부 남해 ⑪ 전남 동부 남해 
▶남해 동부 앞바다 ⑫ 경남 서부 남해, 거제시 동부 ⑬ 경남 중부 남해 ⑭ 부산
▶동해 남부 앞바다 ⑮ 울산 ⑯ 경북 남부 ⑰ 경북 북부
▶동해 중부 앞바다 ⑱ 강원 남부 ⑲ 강원 중부 ⑳ 강원 북부

지상 일기도 및 천리안 위성 영상

태풍 예보 태풍 진로 예측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일기도는 크게 지상 일

기도와 고층 일기도로 구분된다. 지상 일기도는 해

면 기압, 지상 기온, 풍향 및 풍속, 날씨, 구름의 종

류와 높이 등의 기상 상태를 분석하는 일기도를 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3시간마다 지상 일기도를 분

석하고 있으며, 매우 좁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규

모 기상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매시간 국지 지상 

일기도를 그리기도 한다.

고층 일기도는 고층의 등압면 고도, 기온, 풍속, 습

도 등의 일기 상태를 평면적으로 나타낸 일기도로

서 고층 일기도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수

량 및 하층 대기의 기온 변화 예상에 필요한 925hPa, 

850hPa, 700hPa 일기도와 중층 대기의 대규모적

인 기류 분석에 쓰이는 500hPa 일기도, 대류권과 

성층권 경계 부근의 제트 기류 분석 등에 쓰이는 

300hPa(여름철에는 200hPa) 일기도, 항공 기류 분석

을 위한 100hPa 일기도를 하루 두 번(09시, 21시) 분

석하고 있다.

기상청(2016) 기상청(2016)

기상청(2016)

기상청(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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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공기 물과 공기

기상 예보

기상 업무 프로세스

장마 

2013년 7월 5일

한파

2016년 1월 24일

황사

2015년 2월 23일

강풍

2016년 5월 3일



최고 기온(˚C) 평균 기온(˚C) 최저 기온(˚C) 강수량(mm)

남부 내륙에 위치한 광주는 연평균 기온이 13.8℃이며, 8월 평균 기온은 26.2℃, 

1월 평균 기온은 0.6℃, 연교차는 25.6℃이다. 인근 남해안 지역(목포, 고흥, 해남)

보다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 특성을 띤다. 연 강수량은 1,391.0mm이며 연 강수량

의 약 57%가 여름에 집중된다. 반면 봄, 가을, 겨울 강수량의 비율은 각각 17%, 18%, 

8%로 계절별 강수량 차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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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10

우리나라 최동단인 독도의 서쪽에 위치한 울릉도는 동한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

는다. 1월 평균 기온은 1.4℃, 8월 평균 기온은 23.6℃로 연교차가 22.2℃로 작다. 또

한 월평균 기온이 모두 0.0℃를 넘어 비슷한 위도에 위치한 서울이나 인천보다 온

난하다. 연 강수량은 1,383.4mm이며 겨울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약 22%를 차지하

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설 지역이다. 봄, 여름, 가을 강수량은 각각 19%, 33%, 

26%로 계절별 강수량 차이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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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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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는 중부 내륙에 위치하여 대륙성 기후 특성을 띤다. 연평균 기온은 12.5℃

이며 최난월인 8월 평균 기온은 25.8℃, 최한월인 1월 평균 기온은 -2.4℃로 연교

차가 28.2℃로 크다. 또한 7월과 8월의 평균 기온이 각각 25.4℃, 25.8℃로 차이

가 적다. 연 강수량은 1,239.7mm이며, 강수량이 가장 많은 달은 7월과 8월로 각각 

282.7mm와 285.1mm이다. 6, 7, 8월에 연 강수량의 58%가 집중되며, 봄, 가을, 겨울 

강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6%, 20%, 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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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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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부 내륙에 위치한 대구의 1월 기온은 0.6℃, 8월 기온은 26.4℃로 연교차가 

25.8.℃이다. 분지인 이 지역은 기류가 태백산맥과 소맥산맥을 이동하면서 건조한 

상태로 불어 들어오기 때문에 대구의 8월 평균 최고 기온은 31.0℃로 정읍, 밀양, 전

주와 함께 가장 높다. 대구는 바람그늘 지역에 있어 강수량이 적다. 대구의 연 강수

량은 1,064.4mm로 백령도, 의성, 영천 다음으로 적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

25

30

35

15

20

5

10

-5

0

-15

-10

(˚C)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50

100

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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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는 연평균 기온이 16.6℃로 전체 지점 중 가장 높으며, 연교차가 20.3℃로 

작다. 월평균 기온이 모두 5℃를 넘어 연중 온화한 기후를 띤다. 서귀포의 연 강수

량은 1,923.0mm로, 거제(2,007.3mm)와 성산(1,966.8mm) 다음으로 우리나라 최다

우지에 해당한다. 서귀포의 여름 강수량은 연 강수량의 46%를 차지하며 봄, 가을, 

겨울 강수량의 비율이 각각 27%, 18%, 9%로 봄 강수량 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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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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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은 충남 서해안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해양성 기후의 특성이 나타난다. 연

평균 기온은 11.9℃이며, 1월 평균 기온은 -2.0℃이고, 8월 평균 기온은 25.1℃로, 

27.1℃의 연교차를 가진다. 연 강수량은 1,285.7mm로 연 강수량의 55%가 여름에 집

중되며, 8월 강수량이 295.9mm로 가장 많다. 봄, 가을, 겨울 강수량의 비율은 각각 

17%, 21%, 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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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에 위치한 전주의 연평균 기온은 13.3℃이며 8월 평균 기온이 26.2℃로, 호

남 지역에서 정읍과 더불어 기온이 높은 곳 중 하나이다. 1월 평균 기온은 -0.5℃로 

연교차는 26.7℃이다. 연 강수량은 1,313.1mm이며, 여름에 연 강수량의 약 57%가 집

중된다. 이에 반해 봄, 가을, 겨울 강수량의 비율은 각각 17%, 18%, 8%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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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은 동해안에 접해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해양성 기후의 특성이 두드러진

다. 강릉의 연평균 기온은 13.1℃로, 높은 위도에 비해 연평균 기온이 높다. 강릉은 

겨울철에 북서풍을 막아 주는 태백산맥과 동해안에 흐르는 난류의 영향으로 서해

안에 접한 비슷한 위도의 지점들보다 온난하다. 특히 1월 평균 기온이 0℃보다 높

아서 월평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달이 없다. 연 강수량은 1,464.5mm이며, 다른 

지역에 비해 겨울과 봄 강수량이 많다. 8월 강수량은 298.9mm로 7월보다 많고, 강

수량이 가장 적은 달은 12월로 38.3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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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위도가 낮으며 해안에 위치하여 연평균 기온이 14.7℃로 높고, 연교차는

(22.7℃)로 작다. 또한 동해안에 흐르는 난류의 영향으로 겨울이 다른 곳에 비해 온

난하여 비슷한 위도에 위치한 광주보다 1월 평균 기온이 2.6℃ 가량 높다. 부산의 

연 강수량은 1,519.1mm로 많다. 특히, 봄(3, 4, 5월) 강수량은 370.8mm로, 거제, 서귀

포, 성산, 남해, 통영 다음으로 많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

25

30

35

15

20

5

10

-5

0

-15

-10

(˚C)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50

100

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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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종관 기상 관측 지점 중 해발 고도(773m)가 가장 높고, 고위도에 위치

하는 대관령은 연평균 기온이 6.6℃로 가장 낮다. 또한 1월 평균 기온, 8월 평균 기

온도 각각 –7.7℃, 19.1℃로 가장 낮으며, 연중 월평균 기온이 20℃를 넘는 달이 없

다. 대관령은 태백산맥의 영향을 받아 연 강수량이 1,898.0mm로 많다. 대관령은 8

월 강수량이 420.9mm로 7월 강수량인 326.7mm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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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부 해안 지역에 위치한 울산의 연평균 기온은 14.1℃로 높고, 연교차는 

23.9℃로 비슷한 위도대의 내륙 지역에 비해 작다. 이는 해양과 해류의 영향을 받

아 겨울이 상대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이다. 울산의 연 강수량은 1,277.1mm이며, 태

풍의 영향을 받아 7월(232.3mm)과 8월(240.3mm)의 강수량이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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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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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은 분지 지형으로 연교차(28.1℃)가 크다. 특히, 겨울철 최저 기온이 –8.5℃

까지 떨어진다. 연평균 기온은 11.5℃로 비슷한 위도의 해안에 인접한 인천이나 

서울보다 낮다. 최한월인 1월 평균 기온은 -3.4℃이고 최난월인 8월 평균 기온은 

24.7℃이다. 양평의 연 강수량은 1,438.2mm이고, 여름(6, 7, 8월) 강수량은 연 강수

량의 약 64%를 차지하는 반면, 겨울(12, 1, 2월) 강수량은 약 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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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의 연평균 기온은 13.9℃로 우리나라 평균에 비해 높다. 해양의 영향을 받

기 때문에 최한월인 1월 평균 기온이 1.7℃로 영하로 떨어지는 달이 없다. 최난월 평

균 기온은 26.1℃로 연교차는 24.4℃이다. 연 강수량은 1,163.6mm로 우리나라 평균

에 비해 적고, 7월 강수량이 8월 강수량보다 많으며, 여름(6, 7, 8월) 강수량이 연 강

수량의 52%를 차지한다. 봄과 가을은 각각 연 강수량의 19%, 20%를 차지하며, 겨

울은 9%로 다른 지역에 비해 겨울철 강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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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서귀포 다음으로 연평균 기온(15.8℃)이 높으며 연교차가 21.1℃로 작다. 

더불어 월평균 기온이 5℃보다 낮은 달이 없어 연중 온화한 기후가 유지된다. 제

주의 연 강수량은 1,497.6mm로 많다. 여름 강수량은 연 강수량의 46%를 차지하며, 

봄, 가을, 겨울 강수량 비율은 각각 18%, 24%,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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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전은 중부 내륙에 위치하여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대륙성 기후 특성

을 띤다. 연평균 기온은 13.0℃이며, 8월 평균 기온은 25.6℃, 1월 평균 기온은 -1.0℃

로 26.6℃의 연교차를 가진다. 월평균 최고 기온은 29.8℃로 주변 지역(보은, 금산, 

청주, 부여)과 비슷한 반면, 최저 기온은 -5.4℃로 주변보다 2–4℃ 가량 높다. 연 강

수량은 1,458.7mm로 많다. 여름에 연 강수량의 약 60%가 집중되며, 봄, 가을, 겨울 

강수량의 비율은 각각 16%, 18%, 6%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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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평년값을 기준으로 연평균 기온은 12.5℃이며, 최한월인 1월 평균 기온

은 –2.4℃, 최난월인 8월 평균 기온은 25.7℃로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연 강수량은 

1,450.5mm로 많다. 여름(6, 7, 8월) 강수량은 892.1mm로 연 강수량의 약 61%를 차지

하는 반면, 겨울(12, 1, 2월) 강수량은 67.3mm로 연 강수량의 약 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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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연평균 기온은 12.1℃이다. 1월 평균 기온은 -2.1℃이고, 8월 평균 기온은 

25.2℃로 연교차(27.3℃)가 크다. 연 강수량은 1,234.4mm로 적으며, 8월보다 7월의 

강수량이 많은 전형적인 한국의 월 강수량 분포를 보인다. 여름(6, 7, 8월) 강수량

은 717.4mm로 연 강수량의 약 5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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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평균 기온과 가을 강수량(1981 - 2010년)

봄 평균 기온과 봄 강수량(1981 - 2010년)

기후 요소 및 현상 일수

겨울 평균 기온과 겨울 강수량(1981 - 2010년)

여름 평균 기온과 여름 강수량(1981 - 2010년) 시・군별 월 평균 최고 기온(1981 –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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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월

시・군별 월평균 최저 기온(1981 - 2010년)

7월 10월

관측 지점별 연평균 바람장미(1981 - 2010년)

중위도에 위치하는 우리나라는 편서풍과 아시

아 몬순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이로 인해 겨울(1월)

에는 북풍과 서풍이 탁월하게 나타나고, 여름(8월)

에는 남서풍, 남풍, 남동풍 등 남풍계의 바람이 많

다. 하지만 여름의 풍향은 겨울만큼 뚜렷하지 않다. 

봄(4월)과 가을(10월)에는 탁월풍이 나타나지 않지

만, 동해안을 포함한 지역은 북동 기류의 유입으로 

북동풍이 자주 분다. 바람은 지리적 위치와 더불어 

지형 및 관측소 위치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다양한 풍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풍속

은 일반적으로 내륙보다 해안에서 강하게 나타난

다. 우리나라에서 기록된 일 최대 풍속의 최대값은 

2013년 9월 12일 고산에서 발생한 51.1m/s이고, 일 

최대 순간 풍속의 최대값은 2006년 10월 23일 속초

에서 발생한 63.7m/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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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바람장미(1981 - 2010년) 4월 바람장미(1981 - 2010년) 연평균 해면 기압(1981 - 2010년) 일조 시간과 연평균 증발량(1981 - 2010년)

연평균 운량과 상대 습도(1981 - 2010년) 시・군별 연평균 지중 온도(1981 - 2010년)

연평균 일조 시간은 서귀포(2,054.7시간), 울릉도

(1,856.1시간), 백령도(2,083.9시간)가 가장 짧다. 반

면 연평균 일조 시간이 가장 긴 곳은 영남 내륙 분

지와 남동 해안 지역, 태백산맥의 남단 산간 지역

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그 가운데 울진(2,373.2시간)

이 최대이며, 해남(2,356.1시간), 부산(2,372.3시간), 대구

(2,266.0시간), 안동(2,193.6시간)도 다른 지역에 비해 길

다. 증발량의 경우 가장 많은 곳은 여수로 1,377.6mm이

며, 가장 적은 곳은 강화로 956.8mm이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운량은 4.5 – 6.1%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많은 곳은 고산, 제주, 울릉도로 6.1%

이다. 성산, 임실, 순천 등의 지역도 연평균 운량이 

많은 편에 속한다. 연평균 운량이 가장 작은 곳은 

창원과 강화로 4.5%이며, 통영, 문경, 여수, 포항이 

그 뒤를 잇는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상대 습도는 61.4 – 77.4%로 

분포되어 있다. 연평균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곳

은 흑산도로 77.4%이며, 부안, 군산, 고산, 울릉도 

등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강릉으로 

61.4%이며, 대구, 포항, 거제, 창원 등의 지역 또한 

상대 습도가 낮다.

7월 바람장미(1981 - 2010년) 10월 바람장미(1981 -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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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안개일수와 연 황사일수(1981 - 2010년) 연 우박일수와 연 뇌전일수(1981 - 2010년)

높은 고도로 인해 대관령의 강설일수(57일)가 가장 

많으며, 인접한 강릉(20일)에 비해 37일 많다. 또한, 

겨울철 북동 기류의 영향으로 울릉도(55일)의 강설

일수도 많다. 연 강설일수가 적은 지역은 부산, 울

산, 창원으로 5 – 6일이다.

일 최고 기온 0℃ 미만의 연간일수와 일 최저 기

온 0℃ 미만의 연간일수는 한랭한 정도를 보여 주

는  관측값이다. 두 값 모두 내륙으로 갈수록, 고도

가 높을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띤다. 일 최고 기온 

0℃ 미만의 일수는 대관령이 59.9일로 가장 많으며, 

서귀포가 0.0일로 가장 적다. 일 최저 기온 0℃ 미

만의 일수도 대관령이 158.2일로 가장 많으며, 서귀

포가 8.3일로 가장 적다. 

일 최고 기온 30℃ 이상의 연간일수와 일 최고 

기온 35℃ 이상의 연간일수는 무더운 정도를 보여 

주는 관측값이다. 일 최고 기온 30℃ 이상 연간일수

는 해안에서 적고 내륙으로 갈수록 많다. 대구와 전

주가 각각 58.0일과 52.6일로 가장 많으며 대관령이 

1.2일로 가장 적다. 일 최고 기온 35℃ 이상 연간일

수 또한 대구가 8.6일로 가장 많으며, 대관령, 강릉, 

백령도, 울릉도가 0.0일로 가장 적다.

일 최저 기온 -10℃ 미만의 연간일수와 일 최저 

기온 -12℃ 미만의 연간일수는 한랭한 정도를 보여 

주는 관측값으로, 남부에서 그 발생 일수가 적고, 

해안보다는 내륙에서, 고도가 높을수록 많다. 우리

나라의 일 최저 기온 -10℃ 미만의 연간일수는 대

관령이 56.7일로 가장 많으며 울릉도, 해남, 광주, 

창원, 부산, 울산, 서귀포 등이 1.0일 미만으로 가장 

적다. 일 최저 기온 -12℃ 미만의 연간일수 또한 대

관령이 42.0일로 가장 많으며, 울릉도와 부산, 창원, 

울산, 서귀포 등이 0.0일로 가장 적다.

일 최저 기온 25℃ 이상 일수는 주로 7 – 9월에 발

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위도에 위치한 서귀포

의 일 최저 기온 25℃ 이상 일수가 25.4일로 가장 많

으며, 대관령이 0.0일로 가장 적고 안동(0.4일), 백

령도(0.6일)가 그 뒤를 잇는다.

연 서리일수와 연 얼음일수(1981 - 2010년) 연 강수일수와 연 강설일수(1981 - 2010년)

일 최고 기온 0˚C 미만의 연간일수와 일 최저 기온 0˚C 미만의 연간일수(1981 - 2010년) 일 최고 기온 30˚C 이상의 연간일수와 일 최고 기온 35˚C 이상의 연간일수(1981 - 2010년)

안개일수는 높은 고도로 인해 기온이 낮은 대

관령(132.3일)에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백령도

(103.6일)가 많다. 안개일수는 평균적으로 동해안

보다 서해안이 더 많고, 안개일수가 적은 곳은 창

원(4.8일), 대구(6.8일) 등이다. 우리나라의 연 황

사일수는 3 – 14일이며,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는 

편서풍을 타고 서해안에 도달한 후 태백산맥을 넘

으며 동해안으로 가면서 점차 옅어지기 때문에 동

해안보다 서해안의 황사일수가 더 많다. 황사일수

가 가장 많은 곳은 백령도(14.0일)이며, 가장 적은 

곳은 울릉도(3.4일)이다.

연 우박일수가 가장 많은 곳은 울릉도(2.0일)이

고, 1.4일인 백령도와 서울은 울릉도 다음으로 많다. 

연 우박일수가 적은 곳은 부산(0.1일), 울산(0.2일), 

창원(0.2일) 등이다. 연 뇌전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

은 서울(22.1일)이며, 대전(20.4일)과 춘천(20.1일)이 

그 다음으로 많다. 연 뇌전일수는 서해안이 동해안

보다 많으며 연 뇌전일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울릉

도(9.3일)이다.

연 서리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춘천(111일)이며 

청주(95일), 서산(94일)이 그 뒤를 잇는다. 연 서리

일수는 동해안보다 서해안이 더 많은데, 특히 강릉

(19일)보다 인천(51일)이 32일 더 많고, 울진(22일)보

다 서산(94일)이 약 72일 더 많다. 연 서리일수가 가

장 적은 지역은 서귀포(3일)이고, 그다음으로 부산

(4일), 울릉도(5일), 백령도(7일)이다. 연 얼음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관령(167일)이며, 춘천(137일), 

안동(122일), 수원(121일)이 그 뒤를 잇는다. 중부 지

역의 연 얼음일수는 23 – 167일이며 남부 지역으로 

갈수록 얼음일수는 적어진다. 서해안과 동해안의 

얼음일수는 서리일수에 비해 지역별 차가 적다. 연 

얼음일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서귀포(23일)이며 다

음은 부산(64일), 창원(68일)이다.

중부 지역의 연 강수일수(일 강수량 0.1mm 이상)

는 약 110일이다. 대관령과 울릉도는 중부 지역의 평

균보다 약 30일 많은 143일로 강수일수가 많다. 남

부 지역의 평균 강수일수도 약 110일로 중부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창원은 연 강수일수가 가

장 적은 지역으로 92일이다. 중부 지역의 연 강설일

수는 약 30일, 남부 지역은 약 14일로 차이가 크다. 

일 최저 기온 -10˚C 미만의 연간일수와 일 최저 기온 -12˚C 미만의 연간일수(1981 - 2010년) 일 최저 기온 25˚C 이상의 연간일수(1981 -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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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지점

1시간 강수량 최대값은 1998년 7월 31일 순천(주

암)에서 기록된 145.0mm이다. 이는 7월 31일 밤부

터 8월 1일 새벽 사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서쪽에 위

치한 저기압으로 합류된 남풍이 지리산을 만나 강

한 상승류를 만들어 집중 호우가 발생한 것이 원인

이다. 다음으로 1998년 8월 6일 강화에서 1시간 동

안 123.5mm의 강수량을 기록한 것이 뒤를 잇는다.

관측 이래 일 강수량 최대값은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해 강릉에서 기록한 870.5mm이며, 

같은 날 대관령의 712.5mm가 그 뒤를 잇는다. 다음

으로 1981년 9월 2일 태풍 아그네스로 인해 장흥에

서 547.4mm, 1998년 9월 30일 태풍 예니로 인해 포

항에서 516.4mm가 내린 기록이 있다. 

연 최다 1일, 2일, 5일 계속 강수량은 호우의 강도

를 보여 줄 수 있는 극한 기후 지수로 대관령과 영

동 지방, 남해안과 제주도,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많으며, 대구를 포함한 경상북도에서 적다.

1시간 최다 강수량(1981 - 2010년)

연 최다 5일 계속 강수량(1981 - 2010년)

연 최다 일 강수량과 연 최다 2일 계속 강수량(1981 - 2010년)

항목 순위 발생 장소 발생일 값

일 강수량(mm)

1 강릉 2002년 8월 31일 870.5

2 대관령 2002년 8월 31일 712.5

3 장흥 1981년 9월 2일 547.4

4 부여 1987년 7월 22일 517.6

5 포항 1998년 9월 30일 516.4

1시간 최다 강수량(mm)

1 주암 1998년 7월 31일 145.0

2 강화 1998년 8월 6일 123.5

3 서울 1942년 8월 5일 118.6

4
부여 1999년 9월 10일 116.0

서울 1964년 9월 13일 116.0

1회 적설량(cm)

1 울릉도 1955년 1월 20일 150.9

2 울릉도 1967년 2월 12일 118.4

3 울릉도 1954년 1월 25일 94.1

4 대관령 1992년 1월 31일 92.0

5 대관령 1987년 2월 3일 90.3

누적 적설량(cm)

1 울릉도 1962년 1월 31일 293.6

2 울릉도 1962년 1월 30일 291.6

3 울릉도 1962년 1월 28일 290.1

4 울릉도 1962년 1월 27일 288.9

5 울릉도 1962년 2월 1일 287.9

극한 기후

일 강수량 50mm 이상 강수일수는 서귀포(9.8일)

가 가장 많으며, 대관령(9.0일)과 창원(8.7일)이 그 뒤

를 잇는다. 반면 백령도는 3.4일로 가장 적은 지역이

며, 대구와 울진(이상 4.0일)은 백령도에 이어 50mm 

이상 강수일수가 적은 지역이다. 일 강수량 80mm 

이상 강수일수는 서귀포(4.3일)가 가장 많으며 대관

령(3.8일), 창원(3.5일)이 그 뒤를 잇는다. 80mm 이

상 일수가 가장 적은 곳은 안동(1.2일)이며, 다음으

로 대구(1.4일), 울릉도(1.5일) 순으로 적다. 일 강수량 

100mm 이상 강수일수가 가장 많은 곳 또한 서귀포

이며(2.7일), 대관령(2.6일)과 창원(2.2일) 순으로 많

다. 백령도가 0.4일로 그 값이 가장 적으며, 안동과 

대구가 0.6일로 적은 곳에 속한다.

강수 강도는 연 강수량을 연 강수일수로 나누어 산

출하는 기후 지수이다. 남해안과 제주도, 경기도북부 

지역에서 강수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며, 특히 강수

량이 많은 남해안에서 20mm/일이 넘는 강수 강도가 

나타난다. 반면, 경북 내륙 지역과 전라도 서해안, 울

릉도에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 

최대 무강수 계속 기간은 일 강수량이 1.0mm 미

만인 날의 최대 지속 기간으로, 얼마나 건조한지 보

여 주는 기후 지수이다. 제주도와 대관령, 전라북도

에서 무강수 계속 기간이 짧으며, 백령도와 대구를 

포함한 경북 내륙 지역, 경북 동해안에서 길다. 최대 

무강수 계속 기간은 백령도(40.9일), 대구(36.4일) 

순으로 길다. 반면 울릉도는 20.1일로 가장 짧으며, 

대관령(22.1일)과 전주(22.7일) 순으로 기간이 짧다.

신적설 5cm 이상의 연간일수는 0.2 – 13.6일이다. 

연간일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북서 계절풍과 북동 기

류의 영향을 받는 울릉도(13.6일)와 높은 고도에 위

치한 대관령(13.2일)이다. 다음으로는 강릉(3.7일)과 

광주(3.7일)로 울릉도와 대관령을 제외하고는 신적

설 5cm 이상의 연간일수가 4일을 넘지 않는다. 가

장 적은 곳은 부산(0.2일)과 창원(0.2일)이고, 서귀포

(0.3), 울산(0.4일)과 대구(0.5일)가 뒤를 잇는다.

일 강수량 50mm, 80mm, 100mm 이상 일수(1981 - 2010년) 연 강수 강도(1981 - 2010년)

신적설 5cm 이상 연간일수(1981 - 2010년)최대 무강수 계속 기간(1981 - 2010년)기상청(2011) 기상청(2011)

기상청(2011) 기상청(2012)

기상청(2011)

기상청(2011)

기상청(2011)

기상청(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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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값의 첫날, 마지막 날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10월에 첫서리가 내린

다. 일부 해안 지역과 남부 지역에서는 11월 또는 12

월에 서리가 시작되며, 제주도는 1월에 서리가 시작

된다. 서리가 마지막으로 내리는 시기는 4월이 가

장 많다. 서리가 늦게 시작된 지역들은 대부분 일찍 

마지막 서리가 내리며, 성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1월 27일에 마지막 서리가 내린다. 서귀포(2월 

2일)와 고산(2월 5일), 부산(2월 8일)에서도 마지막 

서리가 빨리 내린다. 서리가 가장 늦게까지 관측되

는 곳은 대관령으로, 5월 9일에 마지막 서리가 내린

다. 다음으로 봉화, 장수, 태백(이상 4월 30일)에서

도 늦게까지 서리가 내린다.

우리나라는 11월에 첫눈이 내리는 지역이 많다. 

눈이 가장 먼저 내리는 곳은 대관령인데, 평균 11월 

2일에 첫눈이 관측된다. 그 뒤를 이어 태백(11월 11

일), 울릉도(11월 13일), 백령도(11월 16일)가 첫눈이 

빨리 내리는 지역이다. 첫눈이 가장 늦게 내리는 곳

은 거제로, 1월 9일이다. 통영(1월 3일), 포항(12월 23

일), 창원(12월 22일) 등의 지역에서도 첫눈이 늦게 

내리는데, 남부 지역에 위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마지막 눈을 관측할 수 있는 시기

는 3월이다. 전국에서 마지막 눈이 가장 빠른 지역

은 거제로, 2월 16일이다. 이어 밀양(2월 19일), 통영

(2월 21일), 창원(2월 22일) 등도 비교적 이른 시기

에 마지막 눈이 내린다. 반면 대관령은 평균 4월 17

일에 마지막 눈이 내렸다.

우리나라에서 일 최고 기온 25℃ 이상이 처음으

로 발생하는 시기는 대부분 4월이다. 합천이 4월 13

일로 가장 빠르며 대구, 의성(4월 14일) 등의 지역이 

그 뒤를 잇는다. 가장 느린 지역은 흑산도로 6월 9

일이며 그 뒤로 백령도(5월 30일), 고산, 대관령(5월 

28일) 등의 지역에서 늦다. 내륙일수록 빠르고 해

양에 가깝거나 고도가 높은 곳일수록 느리다.

우리나라에서 일 최고 기온 25℃ 이상이 마지막

으로 기록되는 시기는 대부분 10월이다. 가장 빠른 

지역은 대관령으로 8월 30일에 마지막 날이 발생

하며 태백(9월 20일), 백령도(9월 21일), 울릉도(9월 

22일)가 뒤를 잇는다. 가장 늦게까지 25℃ 이상을 

기록하는 지역은 서귀포로 10월 22일이며 울산(10

월 19일), 합천, 밀양, 부산(10월 18일)이 뒤를 잇는

다. 고도가 높거나 고위도일수록 마지막 날이 빠르

고 저위도일수록 늦다.

일 최고 기온 30℃ 이상인 첫날은 25℃ 이상보다 

지역별 편차가 크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5 – 6월

에 발생한다. 대구가 5월 9일로 가장 빠르고 포항(5

월 12일), 영천, 영덕(5월 14일) 등 남부 내륙과 동해

안 지역에서 빠르다. 가장 느린 지역은 백령도로 8

월 2일에 발생하며, 흑산도(8월 1일), 성산(7월 22

일), 여수(7월 20일) 등 남부 해안 지역에서 늦게 발

생한다.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해양과 가까울수록 

첫날이 늦고 내륙일수록 빠르다. 

일 최고 기온 30℃ 이상인 마지막 날은 전국 대

부분 지역에서 9월에 발생한다. 마지막 날이 가장 

빨리 발생하는 지역은 대관령으로 7월 25일이며, 

다음으로 태백(8월 9일), 울릉도(8월 15일)가 뒤를 

잇는다. 가장 늦게까지 30℃ 이상을 기록하는 지역

은 남원으로 9월 15일이며, 대구(9월 14일), 순천(9

월 13일) 등 남부 내륙에서 늦다.

일 최고 기온 25˚C 이상의 첫날(1981 - 2010년)

일 최고 기온 30˚C 이상의 첫날(1981 - 2010년) 일 최고 기온 30˚C 이상의 마지막 날(1981 - 2010년)

일 최고 기온 25˚C 이상의 마지막 날(1981 - 2010년)서리 첫날(1981 - 2010년) 서리 마지막 날(1981 - 2010년)

눈 첫날(1981 - 2010년) 눈 마지막 날(1981 - 2010년)

기상청(2011)

기상청(2011)

기상청(2011)

기상청(2011)

기상청(2012)

기상청(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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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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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힌 기호는 유의한 변화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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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4 대전5

서울1

인천2 수원3

부산12 제주13대구10 울산11

광주7 울릉도8 춘천9전주6

인천
서울

춘천

수원

대구

울산

부산광주

전주

청주

대전

제주

1

9

8

10

11

12

13

2

3

4

5

6

7

1971 – 2000(년)

1981 – 2010(년)
1971 – 2000(년)

1981 – 2010(년)

기온(℃) 강수량(mm)

0 50km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 변화율은 0.27℃/10년

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문경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0.09℃/10년 – 0.57℃/10년 사이로 상

승했다. 상승률이 가장 큰 지역은 청주와 수원으

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기온이 0.57℃ 올랐다. 또

한 모든 광역시에서 전국 평균 변화율보다 큰 폭

으로 기온이 상승했으며, 대구와 인천의 상승률

이 0.46℃/10년으로 광역시 중 가장 크다. 계절별로

는 겨울의 평균 기온 상승률이 가장 크고(0.53℃/10

년), 여름의 상승률이 가장 작다(0.1℃/10년).

연 강수량의 변화율은 55.45mm/10년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울이 147.16mm/10

년으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예외적으로 연 강

수량이 감소한 고흥에서는 18.95mm/10년의 감소율

을 나타냈다. 계절별로는 여름이 55.2mm/10년 증가

하면서 연 강수량 변화율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반면 여름을 제외한 계절의 변화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강수량이 감소한 지역이 상당수 존재하

여 하계 강수 집중률이 더욱 커졌다.

최근 30년의 기후 특성 변화를 보면 기온이 상승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1971 – 2000년과 1981 – 2010년

의 클라이모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7월

을 제외한 월평균 기온이 최근 30년(1981 – 2010년) 

평균값이 과거 30년(1971 – 2000년) 보다 높아졌다.

연 강수량은 과거 평년값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50mm 많아졌다. 13개 지점의 강수량은 평균 3.9% 

증가하였으며, 울릉도는 과거 평년값보다 11% 가량 

증가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

름철의 강수량이 증가하고, 봄철과 가을철의 강수

량은 감소하였다. 

연평균 기온 변화율(1973 - 2010년) 연평균 기온 변화(1973 - 2010년)

 구분 연 봄 여름 가을 겨울

평균 기온 0.27 ✱✱ 0.24 ✱✱ 0.1 0.31 ✱✱ 0.53 ✱✱

최고 기온 0.27 ✱✱ 0.26 ✱✱ 0.08 0.29 ✱✱ 0.51 ✱✱

최저 기온 0.30 ✱✱ 0.25 ✱✱ 0.18 0.38 ✱✱ 0.52 ✱✱

연, 계절별 평균 기온 변화율(1973 - 2010년)
단위(˚C/10년)

연 강수량 변화율(1973 - 2010년)

구분 연 봄 여름 가을 겨울

강수량 55.45 -5.75 55.20* 6.89 0.15

계절별 강수량 변화율(1973 - 2010년)

연 강수량 변화(1973 - 2010년)

단위(mm/10년)

기상청(2011)

기상청(2011)

기상청(2011) 기상청(2011)

기상청(2011)

기상청(2011)

기상청(2011)

✱ 유의 수준 α=0.05  | ✱✱ 유의 수준 α=0.01

✱ 유의 수준 α=0.05  | ✱✱ 유의 수준 α=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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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점 기후 변화



울릉도

독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변화율(일수/10년)

0 50km

* 닫힌 기호는 유의한 변화를 의미함.

2.01 – 3.00

3.01 – 4.00

1.01 – 2.00

0.01 – 1.00

- 0.99 – 0.00

울릉도

독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0 50km

* 닫힌 기호는 유의한 변화를 의미함.

- 4.99    –   0.00

0.01    –   5.00

변화율(일수/10년)

- 9.99  –   - 5.00

- 14.99  – - 10.00

- 19.99  – - 15.00

울릉도

독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0.01 – 10.00

변화율(일수/10년)

- 9.99 – 0.00

- 19.99 – - 10.00

- 29.99 – - 20.000 50km

* 닫힌 기호는 유의한 변화를 의미함.

울릉도

독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2.01  –   4.00

변화율(일수/10년)

- 3.99  – - 2.00

- 1.99   –   0.00

0.01  –   2.00

- 5.99  – - 4.000 50km

* 닫힌 기호는 유의한 변화를 의미함.

울릉도

독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0.61 – 0.90

변화율(일수/10년)

0.31 – 0.60

0.01 – 0.30

- 0.29 – 0.00
0 50km

* 닫힌 기호는 유의한 변화를 의미함.

울릉도

독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4.01 – 6.00

변화율(일수/10년)

2.01 – 4.00

0.01 – 2.00

- 1.99 – 0.00
0 50km

* 닫힌 기호는 유의한 변화를 의미함.

울릉도

독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2.01 – 3.00

변화율(˚C/10년)

1.01 – 2.00

0.01 – 1.00

0.99 – 0.00
0 50km

* 닫힌 기호는 유의한 변화를 의미함.

울릉도

독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0.31 – 0.60

변화율(˚C/10년)

0.01 – 0.30

- 0.29 – 0.00

- 0.59 – - 0.300 50km

* 닫힌 기호는 유의한 변화를 의미함.

연 서리일수 변화율(1973 - 2010년)

연 황사일수 변화율(1973 - 2010년)

연 얼음일수 변화율(1973 - 2010년)

연 눈일수의 변화는 대부분 지점에서 유의한 변

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 황사일수는 우리나라에

서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서해안과 중

부 지역에서 그 변화율이 높게 나타난다. 연 서리

일수는 전 지역에서 감소했으며,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지점은 수원(-17.6일/10년)과 청주(-16.2일/10

년)이다.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연 얼음일수는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강릉(-12.6일/10년) 은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으며, 수원, 청주, 여수 등의 

지역에서도 감소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 눈일수 변화율(1973 - 2010년)

최저 기온 1퍼센타일 변화율(1973 - 2010년)

일 최저 기온 25˚C 이상 연간일수 변화율(1973 - 2010년)

최고 기온 99퍼센타일 변화율(1973 - 2010년)

일 최저 기온 25℃ 이상의 연간일수 변화율은 서

귀포, 제주, 포항, 대구, 광주 등 12개 지점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증가 경향이 나타난다.

일 강수량 80mm 이상 연간일수는 중부 지역에

서 유의하게 증가한다.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는 지

역은 서울로 0.84일/10년 증가하였으며, 인천, 수원, 

영주, 문경, 울릉도 등에서 큰 증가율을 보였다. 

최저 기온 1퍼센타일 변화율은 전체적으로 -0.99 

– 3.00℃/10년의 큰 변화율 폭을 가지며, 양평, 원주, 

청주 등 38개 지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승 경

향을 보인다. 남부 지역보다는 서해안 지역과 중부 

내륙 지역에서 기온 상승폭이 크다. 특히 양평은 변

화율 값이 2.01 – 3.00℃/10년으로 매우 크다. 

최고 기온 99퍼센타일 변화율은 대부분 지점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향이 나타난다.

일 강수량 80mm 이상 연간일수 변화율(1973 - 2010년)

기상청(2011)

기상청(2011)

기상청(2011)

기상청(2011)

기상청(2011)

기상청(2011)

기상청(2011)

기상청(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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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기온

평균 기온

최저 기온

연 강수량
(mm)

현재 기후값
(1981 – 2010)

21세기 전반기
(2011 – 2040)

21세기 중반기
(2041 – 2070)

21세기 후반기
(2071 – 2100)

(˚C)

(˚C)

(˚C)

18.1

7.7

19.5

9.1

21.2

11.0

23.4

13.1

17.8

1.4
3.2

5.3
15.7

13.9

12.5

1,307,7
1,366.6

1,562.5 1.549.0

최고 기온

평균 기온

최저 기온

연 강수량
(mm)

현재 기후값
(1981 – 2010)

21세기 전반기
(2011 – 2040)

21세기 중반기
(2041 – 2070)

21세기 후반기
(2071 – 2100)

(˚C)

(˚C)

(˚C)

18.1

7.7

19.3

9.0

20.3

9.9

20.8

10.6

15.3

1.2
2.2 2.8

14.7

13.7

12.5

1,307,7
1,402.9

1,442.5

1,563.9

최고 기온

평균 기온

최저 기온

연 강수량
(mm)

현재 기후값
(1981 – 2010)

21세기 전반기
(2011 – 2040)

21세기 중반기
(2041 – 2070)

21세기 후반기
(2071 – 2100)

(˚C)

(˚C)

(˚C)

16.6

6.2

18.1

7.7

19.9

9.7

22.2

12.0

16.7

1.5

3.4

5.714.4

12.5

11.0

1,162
1,201.1

1,342.1
1,366.9

최고 기온

평균 기온

최저 기온

연 강수량
(mm)

현재 기후값
(1981 – 2010)

21세기 전반기
(2011 – 2040)

21세기 중반기
(2041 – 2070)

21세기 후반기
(2071 – 2100)

1,162.2
1,234.3

1,283.7
1,348.1

(˚C)

(˚C)

(˚C)

16.6

6.2

17.9

7.7

18.9

8.6

19.4

9.3

14.0

1.4
2.4 3.0

13.4
12.4

11.0

RCP
8.5

RCP
4.5

0 100km

1.0

1.4

1.8

2.2

2.6

3.0

3.4

3.8

4.2

4.6

5.0

5.4

5.8

6.2

6.6

연평균
기온 변화(˚C)

0 100km

RCP
8.5

RCP
4.5

RCP
8.5

RCP
4.5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폭염일수
변화(일)

0 100km

RCP
8.5

RCP
4.5

- 0.4

0.0

0.4

0.8

1.2

1.6

2.0

2.4

호우일수
변화(일)

0 100km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5.0

70.0

75.0

열대야일수 
변화(일)

0 100km

RCP
8.5

RCP
4.5

RCP
8.5

RCP
4.5

- 30.0

- 20.0

- 10.0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연 강수량
변화(mm)

0 100km

남한(RCP 4.5) 남한(RCP 8.5)

한반도(RCP 4.5) 한반도(RCP 8.5)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21세기 내내 상승할 것

으로 전망된다.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11℃ 

수준에서 21세기 전반기까지 RCP 8.5 시나리오와 

기온 상승 경향이 비슷하지만, 후반기로 가면서 점

점 둔화된다. 21세기 후반기 평균 기온은 14℃로 예

측되며, 이 기온은 현재 한반도 남동 해안 지역의 

기온에 해당한다.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21세기 전반기 이후 후

반기로 갈수록 기온 상승폭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

상된다. 21세기 후반기 평균 기온은 16.7℃로 예측되

는데, 이는 현재 제주도 남단(서귀포)의 연평균 기

온에 해당한다. 

연평균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도 연평균 기온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모두 21

세기 후반기로 갈수록 기온 상승 경향이 경감된다. 

또한, 최고 기온의 기온 상승폭이 최저 기온보다 작

기 때문에 일교차가 점점 작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모

두 21세기 후반기로 가면서 기온 상승세가 가속화되

며, RCP 4.5와 마찬가지로 일교차가 점점 작아진다.

한반도의 연 강수량은 21세기 후반기까지 계

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RCP 4.5와 RCP 8.5 

시나리오에 의한 21세기 후반기 강수량은 각각 

1,348.1mm, 1,366.9mm로 현재 전남과 경남 및 한반

도 중부의 연 강수량에 해당한다.

남한의 연평균 기온 역시 한반도 연평균 기온의 

상승 경향과 같이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

다. RCP 4.5 시나리오에 의하면 21세기 전반기까

지는 RCP 8.5 시나리오와 유사한 기온 상승 경향

을 보이지만, 21세기 후반기로 가면서 점점 둔화된

다. RCP 4.5에서 21세기 후반기 평균 기온은 15.3℃

로 예측되며, 이 기온은 현재 제주도의 연평균 기온

에 해당한다.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21세기 전반

기 이후 21세기 후반기로 갈수록 기온 상승 경향이 

가속화된다. RCP 8.5에서 21세기 후반기 평균 기온

은 17.8℃로 전망되며, 이 기온은 우리나라에서 가

장 높은 서귀포의 평균 기온(16.6℃)을 뛰어넘는다.

연평균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도 역시 21세기 후

반기까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RCP 4.5 

시나리오와 RCP 8.5 시나리오 모두 21세기 후반기 

최저 기온의 상승 경향이 같은 시기 최고 기온보다 

조금 크다.

연 강수량의 경우 RCP 4.5와 RCP 8.5 시나리오

에 의한 21세기 후반기 강수량이 각각 1,563.9mm, 

1,549.0mm로 현재 남해안 지역의 강수량과 비슷하

다.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21세기 전반기에 RCP 

8.5 시나리오보다 강수 증가폭이 크지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낮은 증가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중반

기에서 후반기로 가면서 강수 증가폭이 다시 커지

면서 RCP 8.5의 강수량을 초과한다.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21세기 전반기에 강수 

증가폭이 작지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많이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중반기에서 후반기로 

가면서 증가폭이 소폭 감소한다.

트레와다 기후 분류에 의하면, 현재 한반도의 

제주도와 남해안은 아열대 습윤 기후구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남한 대부분 지역은 온대 기후구

로 분류된다. 향후 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아

열대 기후구의 경계가 점진적으로 북상할 것으

로 전망된다.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21세기 후

반기에는 전라남도,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서해

안, 경기도와 황해 서부 해안 지역, 경상남도로 

아열대 기후구가 북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 강원도 산간을 제외한 남한 

대부분의 지역이 21세기 후반기에 아열대 기후구

로 정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대야는 밤 사이(18:01 – 익일 09:00) 일 최저 기

온이 25℃ 이상 유지되는 현상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한반도의 전반적인 기온 상승으로 인해 열대

야 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RCP 4.5와 RCP 

8.5 모두 21세기 후반기 한반도의 열대야일수가 상

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RCP 4.5의 경

우 21세기 중반기를 거쳐 후반기까지 남한의 열대

야일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 RCP 8.5의 경우, 21

세기 후반기에는 고도가 높은 주요 산악 지역을 제

외한 한반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지금보다 훨씬 긴 

열대야일수가 나타난다. 이후 기후 변화가 심화됨

에 따라 열대야 발생 지역은 고도가 높은 산악 지역

으로 점차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폭염일수는 RCP 4.5와 RCP 8.5,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최고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지대를 중심

으로 증가한다. 폭염일수의 증가 경향은 RCP 4.5에 

비해 RCP 8.5에서 더욱 가속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호우일수의 변화는 시기별, 지역별, 시나리오별 

편차가 클 것으로 전망되며,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RCP 시나리오에 따른 21세기 기온 및 강수량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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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력

우리나라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를 비롯한 다양한 국

제기구와 공조하여 다자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세계기상기구는 지구 대기의 흐름, 대기와 해양

의 상호 작용, 기후와 수문 관련 사안에 대해 권위 

있는 목소리를 내는 유엔의 기상 분야 특화 기구이

다. 1950년에 설립되어 현재 191개 국가가 회원국으

로 가입한 정부 간 기구로, 우리나라는 1956년에 68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2007년부터 세계기상기구의 

집행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집행이사회는 

세계기상기구과학기술 프로그램의 조정과 예산 배

정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총괄하는 핵심 집행기

구로 37개 회원국의 기상청장으로 구성된다. 2015

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7차 세계기상총회

에서 우리나라 기상청장이 집행이사로 당선되면서 

우리나라는 3선 집행이사국이라는 쾌거를 이루었

다. 이는 세계기상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 기상 무

대에서 신뢰 외교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국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며 우리 기상청의 위상을 높

여온 긍정적 결과로 평가된다. 2016년 현재 대한민

국의 세계기상기구 국가 분담금 기여율은 2.01%로 

회원국 중 13위에 해당한다. 앞으로도 기상청은 국

제 기상 커뮤니티 선도 그룹의 일원으로 기여를 강

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제17차 세계기상총회에서 기상청이 그동

안 교육·훈련 부분에서 두각을 보인 국제적 기여

와 전문성을 인정받아 세계기상기구 지역 훈련 센

터(RTC, Regional Training Center)로 공식 지정되

었다. 이로써 대한민국 기상청은 그동안 축적해 온 

전문 지식과 기술, 경험 등을 세계기상기구 회원국

과 공유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기상기구 교

육 정책에 부합하는 특화된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RTC 운영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글로벌 기후 변화 협상에서 독보적 권위를 

지닌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최초로 한국인 의장을 배출한 일도 주목할 만한 성

과이다. IPCC는 기후 변화 문제에 대처하고자 1988

년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 

설립한 기구이다. 2015년 IPCC 의장 당선은 그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국제적

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앞으로 기상

청은 IPCC 국내 전문가 육성 및 국제 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기후 변화 국제 협력 분야에서 우

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하고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

갈 계획이다.

1994년 중국 기상청과 기상 협력 약정을 체결하

면서 공식적 양국 협력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1996년 오스트레일리아 기상청, 1999년 러시아 기

상청, 2000년 미국 기상청 등과 순차적으로 협력 

관계를 확대 구축하면서 본격적인 양자 협력 활동

을 추진하였다. 2013년 카타르와의 양자 협력 양해 

각서 체결에 이어, 2015년 중동 지역 기상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기상환경처

와 양해 각서 체결이 추가되어 중동 지역 국가와의 

기상 협력이 강화되고, 기상 산업 진출 기회를 확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2016년 현

재 17개국 및 5개 국제기구와 양자 간 협약을 체결

하였다. 

협력 대상과는 2 – 3년 주기의 양자 협력 회의 개

최, 실무 그룹 운영, 전문가 파견 등의 방법으로 지

속적인 호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 영

국 등의 기상 선진국과는 차세대 기상 위성 기술, 

UM 모델 도입 및 운영 기술 등 최신 기상 기술 습

득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베트남, 몽골 

등의 개발 도상국과는 국제 개발 협력 사업(ODA)  

추진,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ODA의 역량 강화는 KOICA 및 자체 교육 프로그

램을 통해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기

상 예보관 연수 과정 등을 통해 69개국 7백여 명에 

대해 기상 분야 연수생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는 개

발 도상국 기상청 직원들의 레이더 활용 능력 배양, 

선진 예보 기술 습득, 수치 예보의 이해 및 활용도

를 높임으로써 개발 도상국 재해 기상 예측 능력 향

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ODA의 프로젝트 및 개발 컨설팅은 KOICA, 

WMO 등과 협력하여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현

재까지 몽골 항공 기상 현대화, 필리핀 재해 경감을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베트남 기상 재해 감

시 시스템 현대화, 미얀마 기상 선진화 마스터 플랜 

수립 등 20여 건의 사업을 시행하였다. 개발 도상국

에 대규모 시스템 설치를 통한 기상 선진화를 지원

함으로써 국내 기상 기술력을 홍보하고 대한민국 

기상 브랜드 및 국내 민간 기상 기업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월드프렌즈 퇴직 전문가 해외 파견 사업’은 미래

창조과학부가 주관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수

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퇴직 전문가를 개발 도상국

에 파견하여 기상 기술 지원 및 자문 등을 제공하

고 있다. 기상 분야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베트

남, 몽골, 케냐, 우즈베키스탄 등 19회에 걸쳐 기상 

자문관을 파견하여 자문 활동을 수행하였다. 특히 

이들은 해당국 기상 기술 수요 파악과 국제 무대에

서 한국 기상청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기후 관련 국제 협력

기상청(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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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예보 자료 지원

⦁	해면	기압,	500hPa	고도장,	200hPa	등풍속선	등	예상	일기도
⦁	30개국	358개	주요	도시별	기온,	바람,	강수	예상	자료

MOU 체결

⦁	2016년	8월	현재	17개국	5개의	국제기구와	MOU	체결
⦁	수치	예보,	전문	인력	교류,	교육	강화,	지진,	황사,	위성	등

개발 도상국 교육 훈련 사업

⦁	외국인	예보관	과정(1998년 -	)
⦁	한․ASEAN	훈련	워크숍(2002 -	2011년)
⦁	정보	통신	기술(ICT)을	이용한	가상	업무	향상	과정(2006년 -	)
⦁	기후	예측	전문가	역량	배양	과정(2006 -	2008년)
⦁	수치	예보	연수(2007년 -	)
⦁	COMS	위성	자료	분석	훈련	과정(2007년 -	)
⦁	아프리카	재해	대응	능력	배양	과정(2009 -	2012년)
⦁	한․중	황사	공동	관측망	운영자	교육(2010년 -	)
⦁	기상	레이더	운영	및	자료	활용	과정(2012년 -	)

개발 도상국 인프라 지원 사업

⦁	한·중	황사	공동	관측망	구축(2003-2008년)
⦁	스리랑카	기상청	PC Cluster	수치	예보	시스템	구축(2005년)
⦁	필리핀	재해	방지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	몽골	기상청	기후	자료	복원	및	자료	관리	현대화(2008 -	2009년)
⦁	동아프리카	지역	기후	센터	구축

	 (동아프리카	기후	예측	응용	센터,	2009 -	2012년)
⦁	베트남	태풍	분석	및	예보	시스템	구축(2010 -	2012년)
⦁	스리랑카	위성	자료	수신	시스템	구축(2010 -	2012년)
⦁	베트남	기상	재해	감시	시스템	현대화(2014 -	2016년)
⦁	미얀마	기상	선진화	마스터플랜	수립(2015 -	2016년)

국외 파견

⦁	스위스	WMO	아시아남 ․ 서태평양	지역	사무국
⦁	남극	세종과학기지
⦁	카타르	기상청
⦁	기상	자문관	파견:	케냐,	몽골,	베트남,	말레이시아,	세네갈	
				우즈베키스탄,	르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