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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ClimatologicalCharacteristicsofSnowfall

OccurrenceovertheGwangjuandJeonnam Region

Kim Jin-A

Advisor:Prof.Ryu,Chan-Su,Ph.D.

DepartmentofAtmosphericScience,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Snowfallhasdiverseeffectsonthehumanlife.Toensurethewaterresources

inwinterandtoaddresstheheavysnowfalldamages,itisimportanttoidentify

thecharacteristicsofthewintersnowfallinKorea.

In thisstudy,thepatternsandtrendsofsnowfallwerestudiedusing the

snowfall-relatedstatisticalcharacteristicsbasedonthefreshsnow coverdataof

theGwangjuandJeonnam regionfor30years(1981-2010),whichisoneofthe

representativeheavysnowfallareas.

Inaddition,thesynopticenvironmentwasanalyzedbyclassifyingthesurface

pressuretypesofthesnowfalldays,andtherecentsnowfallfrequencytrend

wasexaminedviathewaveletanalysisforthesnowfalldaysandamountsfor

30years.Theatmosphericcirculationcharacteristicwasidentifiedfortheyears

withhighandlow snowfallfrequencies.

ThenumberofsnowfalldaysoftheGwangjuandJeonnam regionwas66

days/year,with thehighestnumberin January.Thesnowfallamountwas

increasing,and washighestin December.ThiswasbecauseDecemberhas

SiberianHighandtroughsofpressure,andisinfluencedbytherelativelywarm

seasurfacetemperature.Thesurfacepressuretypesofthesnowfalldayswere

largelyclassifiedintothreetypes:Siberianhighs,migratinghighsandcycl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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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were31Siberianhighswiththehighestsnowfallamountof15.7cm.

Thelightsnowfallareassuch asYeosu,Goheung andtheareasalong the

southcoasthadrelativelyhighsnowfallamountswhentheywereinfluencedby

cyclones.

Accordingtothefrequencyanalysisfor30years,thesnowfalldayfrequency

wassixyears,andthesnowfallamountfrequencywassixyears.Inaddition,

thesnowfallfrequency was high when Gwangju and Jeonnam region was

influencedbystrongSiberianhigh,northwesterlywindandchill.Meanwhile,the

snowfallfrequencywaslow whenawinddriftdistancewasnotestablishedfor

theSiberianhightotheGwangjuandJeonnam regionorwhentherewasan

effectofthenortheastaircurrent.Accordingly,eveninthesameairpressure

distribution,thesnowfallfrequencyoftheGwangjuandJeonnam regionvaried

according toadditionalconditions,including theaircurrentanditsdirection,

windspeedandseasurfacetemperature.

Thesnowfalldistributionandoccurrencepatternsareincreasinglyvariedand

becomestrongerintheGwangjuandJeonnam region,andfurtherquantitative

studiesby detailed areasareneeded on the diverseclimaticelementsand

snowfalloccurrence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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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강설은 인간생활에 다양하게 향을 미친다(Changnon,1979;Schmidlin,1993).

최근 도로의 발달과 여가 시간의 증가로 겨울 포츠와 교통 시스템 리에서 강

설의 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장시간 쌓여 있는 은 식생이나 가옥,농업 시

설 등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며,폭설은 도로를 차단시키기도 한다.한편

강설은 겨울철 강수를 제공하여 가뭄의 피해를 완화시키기도 한다.이처럼 수자원

확보와 설 피해에 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우리나라의 겨울철 강설 분포

의 특성을 악하는 것이 요하다(이경미․이승호,2006).특히 주․ 남 지방은

우리나라의 표 인 농업 지역으로써 설에 의한 농업 시설의 피해 겨울 가

뭄이 자주 발생한다. 한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지역 개발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어 주․ 남 지방의 강설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국내의 강설 메커니즘에 한 연구에는 주로 지상의 설량과 해수면 온도,상․

하층의 바람 기온과 기압 등 종 ,비종 자료를 이용한 통계 분석 연구(최

진식,1985;송병 ,1993;정 외,1999;정 근,1999;곽병철․윤일희,2000;이

경미․이승호,2006)와 설사례를 심으로 한 수치 모의 연구(문길태․김홍진,

1982;서은경․ 종갑,1991;이훈․이태 ,1994;이재규,1999;이재규,2001;유동

․김경익,2005)등이 있다.

최근 지구 온난화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특정 해의 겨울철에는 불규칙하게 설이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그러나 지 까지 부분의 설에 한 연구는

재해 기상학 인 에서 개별 사례 주로 분석되었거나(정성훈 등,2006)통계

인 ( 종갑 등,1994)에서 주로 수행되어왔다.이승호와 류상범(2003)은 서울,

강릉,군산, 구를 상으로 30년(1970∼2000)간의 자료를 분석하여 1970년 이후

기온상승으로 신 설량과 강설일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기온상승이 계속되

어 시베리아 고기압의 강도 약화로 군산의 신 설량은 고 강릉은 증가할 가능성

이 높다고 하 다.심기오(2005)는 2004년 3월 폭설을 상으로 최심신 설을 이용

하여 강원,충북, ,충남 그리고 경북의 확률 강설량을 분석하여,국지 으로

200년 빈도를 넘어선 경우를 밝힌 바 있다.

주․ 남 지방은 동 지방 울릉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표 인 설 지역

하나이다(이병설,1979).겨울철에 소백산맥에 의한 지형 인 향과 인 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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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향으로 강설량이 많고, 설 상도 자주 발생하여 이와 련된 연구가 일

부터 이루어져 왔다(최진식,1990; 종갑 등,1994;정 근,1999,2005;이승호․

천재호,2003).호남 지방의 강설은 주로 한랭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의 장출과 서해

상에서의 변질에 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강설의 지배 인 요인은 상층

기압골이나 기압의 통과와 연 되어 있고 지형 효과도 작용하고 있어서 호남

지방의 강설 기구는 단순하지 않다(정 근,1999).

강설은 주로 규모 상으로 국지성을 강하게 나타낸다.각 지역의 강설은 지형

요인과 상호 작용하여 단기 으로 변화하는 성분이 있고, 지구 기후변화의

향으로 매우 완만하게 변화하는 하나의 배경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정 근,

2006).시간규모가 큰 변동일수록 큰 규모의 기순환에 의해 지배되는데 이는 강

설 구역에 따라 각기 다른 종 특성을 나타낸다.종 규모의 에서 기존의 선

행 연구들은 주로 각 권역별 강설과 련된 기순환 패턴을 분석하 다(송병 ,

1993; 종갑 등,1994;허진석,1994).그러나 호남 지방의 강설에 한 연구(이병

설,1979;이승호․천재호,2003)는 주로 설 지역 구분 시 여러 설 지역 의

하나로써 연구되거나 호남지방에 한 강설의 분포 특성과 지역별 강설 분포 차이

의 원인 악(이경미․이승호,2006)에 을 두고 있다. 한 우리나라 설 시

형 인 종 상태의 기후 패턴(최 용․김 수,2010)에 한 연구는 이루어졌으

나 호남지방의 강설발생과 련된 종 환경에 한 정량 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0년간(1981∼2010)의 신 설 자료를 바탕으로 호남지방에

서도 주․ 남 지방에 향을 미치는 강설과 련된 통계 특성을 통해 강설의

패턴과 경향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한 공간 강설 발생일의 지상 기압배치 유형

을 분류하고,강설일과 강설량에 한 30년간 엽(wavelet)분석을 통해 최근 강

설발생의 주기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한 강설빈도가 많았던 해와 었던 해에

해 기순환장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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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elevation(m)
location

latitude(N) longitude(E)

Gwangju

Mokpo

Yeosu

Wando

Suncheon

Jangheung

Haenam

Goheung

72.4

37.9

64.6

35.0

74.4

45.0

13.0

53.1

35° 10‘

34° 49‘

34° 44‘

34° 24‘

35° 04‘

34° 41‘

34° 33‘

34° 37‘

126° 53‘

126° 23‘

127° 44‘

126° 42‘

127° 14‘

126° 55‘

126° 34‘

127° 16‘

Table1.SpecificationofKMA stationsoverGwangjuandJeonnam region

usedinthisstudy.

제2장 자료 분석 방법

제1 자료

본 연구에서는 강설발생의 기후학 특성을 분석하기 해 주․ 남 지방에

치한 8개 종 기상 측지 의 최근 30년간(1981∼2010)의 신 설 자료를 이용하

다.여기서,신 설이란 어떤 정해진 시간(6시간 는 24시간)에 내려 쌓인 의 높

이를 말한다.

측 지 은 주․ 남 지방의 ASOS 측 지 으로 측소 고도와 치는

Table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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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DistributionofstationsoverGwangjuandJeonnam region.

Fig.1은 주․ 남 지방의 8개 측소 지 들의 치이다.

측 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장흥,해남,고흥의 신 설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으며,이는 직제 개정에 따라 측소가 축소되어 강설 측이 이루어지지 않았

기 때문이다.

강설 시 지상 기압배치 분류․분석을 해 1981년부터 2009년까지 일본기상청 인

쇄일기도를 사용하 고,그 외 결손된 일기도와 2010년의 일기도는 기상청 09KST

의 지상일기도를 사용하 다.

한,30년간 겨울철 강설일과 강설량의 주기를 악하기 해 엽(wavelet)분

석의 Global Wavelet Power(GWP)와 Power Spectrum을 사용하 다. 엽

(wavelet)분석은 기상 자료와 같은 비정규 인 시계열의 주변화성분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이재 등,2010). 엽 분석에는 시계열에 한 연속함수들의 무

한 가 합으로 연산을 수행하며,각 함수들은 공간상에 지역화 된,즉 한정된 역

에 한 이 아닌 값을 가진다(송동섭,2012).



- 5 -

강설빈도가 높았던 해와 낮았던 해에 해 기순환 특성을 알아보기 해

NCEP/NCAR 재분석 자료(Kalnayetal.,1996)를 사용하 다.NCEP/NCAR 재분

석 자료는 지표 기상 측 자료와 성자료를 모델을 사용한 것으로, 지구를 포

하기 해 평면 으로 2.5〫 ×2.5〫 간격의 144×73개의 격자로 구성되어 있고,

기 연직방향으로는 총 17개의 층으로 구분되어 있다.재분석 자료 사용 기압

장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의 연속성에 문제가 지 되지 않아 종 기후 연구에 리

사용하고 있다(최 용․김 수,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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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석 방법

Fig.2는 주․ 남 지방의 모든 측 지 의 신 설일 빈도의 분포도이다.

이를 보면 강설이 1cm 이상일 때 모든 측지 의 98% 이상에서 강설이 발생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따라서 주․ 남 지방의 강설발생 특성을 조사하기 해

1cm 이상의 강설이 측된 날을 선택하여 강설의 패턴과 경향성을 조사하 다.

Fig.2.CumulativefrequencyofsnowfalldaysoverGwangjuandJeonnam region.

한 주․ 남 지방에 체 으로 강설이 발생한 경우를 고려하기 해 강설

기 에 해당하는 신 설이 8개 측 지 6개 지 이상(75% 이상)에서 측되

었을 때에 하여 연별,월별,지 별로 분석하 다.앞서 언 된 것처럼 2008년 이

후에는 측 지 이 5개로 어들어 4개 지 이상(80% 이상)에서 강설 기 이

측되었을 때를 분석하 다.

체 으로 강설발생 기 선정 과정을 정리하면 Fig.3과 같다.

한 강설발생 련 종 환경을 악하기 해 일본 기상청 인쇄일기도를 이용하

여 지상 기압배치 유형을 분류․분석하 다.강설일의 지상 기압배치 유형은

09KST 지상일기도를 사용하여 강설일의 ․후일 기압배치를 함께 확인한 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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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 다.지상 기압배치 유형별 월별 발생 빈도수와 평균 강설량을 조사하 다.

그리고 엽분석을 통하여 주․ 남 지방의 30년 동안 겨울철(12월,1월,2월)강

설일과 강설량에 해 주기를 분석하고, 주․ 남 지방에서 내륙에 치한 주,

서해안에 치한 목포,남해안에 치한 여수의 강설발생 주기를 분석하 다.

Powerspectrum과 GlobalWaveletPower(GWP)를 사용하여 잦은 강설발생 주기

와 강한 강설 발생 주기를 확인하 다.

Cumulativefrequencyofsnowfallday

↓

Baseofsnowfallamount

↓

Spatialscaleofsnowfalloccurrence

↓

Statistical analysis of snowfall

(day, amount)

Fig.3.Schematicdiagram forselectingthecaseofsnowfalloccurrence.

주․ 남 지방의 강설발생 련 기순환 특성을 알아보기 해 강설빈도의 경

년변화를 먼 조사하여 강설빈도가 높았던 해와 낮았던 해를 선정하고,NCEP/

NCAR 재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기순환 련 변수들에 해 합성도(composite

map)를 작성하여 분석하 다.

여기서 사용된 기순환 변수는 850hPa의 지 고도,바람,기온이다.이 때 분석

역은 국 화북․화남지방과 일본 동해상까지 포함한 공간 역(110〫∼150〫E,20〫

∼60〫N)이고, 류권 하층의 기압계 분포를 한 에 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

교차 향을 가장 게 받는 85hPa의 고도장을 사용하 다.

강설빈도가 높았던 해는 1981년,1990년,2005년.2009년,2010년이며,특히 2005

년은 총 7회로 강설빈도가 가장 높았다. 한 강설빈도가 4회 발생한 해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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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을 선택한 이유는 강설량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강설빈도가 낮았던 해는 1983년,1989년,1992년,1995년,2008년이며, 주·

남 지방의 일부 지역에서 강설이 측되었으나 강설 기 에는 해당하지 않아 강

설빈도가 0으로 나타난 경우이다.

강설빈도가 높았던 5사례를 통틀어 A형,강설빈도가 0이었던 5사례를 통틀어 B

형이라 구분하 다.강설이 집 되는 겨울철의 A형과 B형의 기순환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하여 12월,1월,2월의 A형과 B형의 합성장을 비교․분석하 다.



- 9 -

제3장 분석결과

제1 강설발생 변화 특성

1.강설일수

Fig. 4는 지난 30년 동안 주․ 남 지방의 연도별 강설 빈도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주․ 남 지방의 강설일은 총 66회이었다.2005년에 7회로 가장

많았고,1981년,1996년,2009년에 5회,1982년,1990년,2001년,2010년에 4회 으며,

1983년,1989년,1992년,1995년,2008년에는 강설이 발생하지 않았다.

Fig.4.InterannualvariationofsnowfallfrequencyoverGwangjuandJeonnamregion

(1981-2010). 

이처럼 주․ 남 지방의 강설 빈도가 높지 않은 것은 울릉도를 제외한 부분

의 지역이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시의 강설 빈도가 높지 않다는 기존 연구들(이병

설,1979;박병익․윤석은,1997)의 원인 외에도 노령산맥의 북서 사면에서부터 서

해안까지 강설 빈도가 높으나 노령산맥의 남동 사면에서부터 남해안에 이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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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그 빈도가 낮기 때문이다.이는 주․ 남 지방은 동지방이나 울릉도보

다 강설발생 지역이 넓고,강설발생 메커니즘이 다소 복잡함을 시사한다.

2005년에 주․ 남 지방에서 강설 빈도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강설량 한

많았다.이 때 같은 서해안을 하고 있는 북 지방에서도 월평균 33.8cm의 강설

량이 측되었고,이에 한 연구는 다수가 있다(주형돈,2006;허기 등,2006;류

찬수와 이순환,2007). 주․ 남 지방에서는 2005년 12월에만 5차례의 강설이 나

타났고,그 4차례는 설로 발생하 다.이는 측 이래 최고의 설량을 기록

하면서 설로 인한 피해도 규모로 나타나 특별재난지역 선포(2005.12.29)가 있

었다.

Fig.5는 2005년 12월의 강설량 분포도로,이 때 총강설량은 주에서 352mm,목

포 300mm,순천352mm,정읍 456mm,부안에서 390mm 등이 측되어 호남지방

을 심으로 기록 인 폭설이 내렸다.

Fig.5.DistributionofsnowfallamountsinKoreaonDec.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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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조 으로,1983년,1989년,1992년,1995년,2008년에는 강설이 부분

주와 목포를 심으로 제한된 지역에서만 나타났다.이는 상 으로 남 서해

안에 가까이 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 시 온난한 서해상의

해수면을 통과하면서 강설의 빈도가 증가한 반면, 남 남해안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고 소백산맥의 기의 풍하측에 치하여 강설의 빈도가 낮았기 때문이다(이경

미,2004).

한 지난 30년간 강설일수는 0.0135일/년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10년평균

에서는 최근 10년(2000∼2010)이 1990년 에 비해 증가하 다.

서울과 인천 울릉도를 제외한 동지방에서 최근 10년 동안 강설일이 감소(지

역기후변화보고서,2011)한 것과 비교하면, 주․ 남 지방은 시베리아 고기압 확

장 시 직 인 향을 받고,서해의 향과 소백산맥의 지형 치 때문에 이들

지역보다 강설의 빈도가 높았다.

Fig. 6는 주․ 남 지방의 월별 강설 빈도수를 나타낸 것이다.

Fig. 6. Monthly frequency of snowfall days over Gwangju and Jeonnam

region(1981-2010). 

강설빈도는 1월에 총 27회로 가장 높았고,12월과 2월에 각각 21회와 15회로 나

타났다. 령,강릉을 심으로 하는 동지방은 강설일의 빈도수가 1․2․12월

순인데(장경화,2003)비해 주․ 남 지방에서는 상 으로 기온이 낮아 서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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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과 차이가 비교 크고,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강한 12월과 1월에 강설이

자주 발생하 음을 알 수 있다.

Table2는 최근 30년간 10년 별 월별 총 강설일수를 나타낸 것이다.총강설일은

1980년 는 24회,1990년 는 15회,2000년 는 28회로 각각 나타났다.1990년 에

는 강설일이 감소하 고,특히 1월의 강설일이 1일로 크게 었다. 한 12월의 강

설은 증가하 고,2월의 강설은 감소하 다.2000년 에는 12월과 1월의 강설일은

증가하 으나 2월의 강설일은 1/3로 감소하 으며,3월에도 2일의 강설이 나타났다.

snowfall

period

totalsnowfalldays

Nov. Dec. Jan, Feb. Mar. total

1981-1990 - 2 14 7 - 23

1991-2000 1 7 1 6 - 15

2001-2010 - 12 12 2 2 28

Table2. Monthlytotalsnowfalldaysforeach10yearsoverGwangjuandJeonnam

region(1981-2010). 

주․ 남 지방에서는 2001년과 2010년 3월에 강설일이 나타났고,특히 2001년

3월 8일에는 주에서 일신 설이 8.8cm로 많은 강설량이 측되었다.한편,2004

년 3월 4～5일에서도 부지방에서는 서울에 18.5cm, 에 49cm로 기록 인

설이 있어서(조익 등,2004),최근들어 강설의 패턴이 바 고 있고, 철 설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7은 주․ 남 지방의 지 별 강설일 빈도수이다.

먼 총 강설일은 남 서해안에 치한 측지 에서는 많고, 남 남해안에

치한 측지 에서는 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다.

측 지 의 월별 강설일수에서 2월의 강설일이 40% 이상으로 측지 에서

가장 많은 여수를 제외하면,모든 측 지 에서 1월의 강설일이 35% 이상으로 가

장 많았다. 주․ 남 지방 에서 주,목포,완도,순천,장흥,해남에서 1월의

강설일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이 여수를 포함한 장흥,해남,고흥과 같이

남 남해안에 치한 측 지 에서는 2월 강설일 역시 25% 이상으로 많았다.이와

련하여 박병익과 윤석은(1997)은 12월과 1월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향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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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풍과 서풍의 기압배치형의 비율이 높으나 2월에는 남해안에 치하는 기압

에 의한 강설이 많음을 밝혔다.이에 따라 남 서해안에 치한 측 지 은 시베

리아 고기압 세력이 강한 12월과 1월에 강설이 집 되고,여수와 고흥 등의 남

남해안에 치한 측 지 에서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향보다는 남해안으로 근

하거나 향을 주는 기압에 의한 강설발생이 많아 2월의 강설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단된다.

Fig.7.Frequency of snowfalldays by stations over Gwangju and Jeonnam

region(1981-2010).  

한 호남지방의 4개 지 이상에서 동시에 강설이 발생하는 비율은 30% 정도로

비교 낮게 나타나고 있어(고형일,2003),지난 30년 동안 지역별로 발생하는 강설

일에 비하면 주․ 남 지방의 체에서 나타나는 강설 발생일은 상 으로

었다.

그러나 주․ 남 지방의 각 지역에서 강설이 발생했을 경우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 으로 여수와 고흥 지 에서 강설 빈도가 낮은 만큼 이 지역들은

주․ 라남도 지방에서도 과설(寡雪)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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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설량

Fig.8은 주․ 남 지방의 연도별 강설량을 나타낸 것이다.

강설량은 1980년 에는 1월에 많았고,최근 10년간(2001～2010)에는 12월이 가장

많았다. 한 1993년과 1994년에는 2월의 강설만이 측되었고,2000년 에서 200

1～2004년은 1월의 강설이 부분이었으며,2005～2010년까지는 12월 강설량이

부분 차지하 다.

Fig.8.Interannualvariation ofsnowfallamounts overGwangju and Jeonnam

region(1981-2010). 

 

한 주․ 남 지방에서 강설량의 10년평균은 1990년 에 비해 최근 10년(2001

∼2010)이 44.3cm가 증가하 고,강설량은 1.30cm/년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

고 있다.최근 지구 온난화의 향으로 강수 형태가 강설에서 강우로 변해가

고 있고, 남지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부분 지역에서 강설량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우리나라의 최다설지(연평균 234cm)인 울릉도에서도 강설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최 용․권원태,2008).이러한 향에도 불구하고 강

설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 지역의 강설에 한 연구가 요함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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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MonthlysnowfallamountsoverGwangjuandJeonnamregion(1981-2010).

Fig.9는 주․ 남 지방의 월별 강설량을 나타낸 것이다.

지난 30년간 12월의 강설량이 평균 29.5cm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은 1월,2월 순

이었다.강설일의 발생 빈도가 1월이 가장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강설량은 12월이

가장 많아 12월의 강설강도가 강함을 알 수 있다.이는 1월에 강한 시베리아 고기

압의 확장 시 강도가 다소 약한 강설이 발생하 고,12월에 약한 시베리아 고기압

과 함께 기압골의 향으로 강도가 강한 강설이 발생하 기 때문이다.

Table3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조 측소의 평균 해수온도(이하 수온)

이다.이는 각 측소에서 측된 때부터 2011년까지의 평균수온으로 모든 측 지

에서 1월보다 12월의 수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따라서 12월의 강설강도가

강한 것은 서해상의 해기차의 향이 있음을 뒷받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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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month
Mokpo Wando

Heuksan

do
Yeosu Jindo Goheung

Nov 15.1 14.7 13.1 15.5 14.3 13.6

Dec 9.4 10.4 10.5 12.1 11.0 8.7

Jan 5.6 7.2 7.6 8.5 7.9 5.3

Feb 5.0 7.0 6.8 6.5 7.3 6.2

Mar 7.2 8.5 7.4 7.1 8.6 8.8

Table 3.Monthly mean sea water temperature(unit:℃) at sea levelheight

observatory.

(Source:KoreaHydrographicandOceanographicAdministration)

그러나 12월의 강설량 에서 기록 인 설이 있었던 2005년 12월의 강설량을

제외하면,평균강설량은 1월에 가장 많았고,그 다음은 12월,2월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설일의 월별 발생 빈도와도 잘 일치한다.따라서 평균 으로 보면, 주․

남 지방의 강설량은 강설일과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nowfall

period

meansnowfallamounts(cm)

Nov. Dec. Jan, Feb. Mar.

1981-1990 - 6.1 43.0 19.2 -

1991-2000 4.6 22.5 3.7 25.3 -

2001-2010 - 59.9 27.3 9.5 3.2

Table4. Monthlymeansnowfallamountsforeach10yearsoverGwangjuand

Jeonnamregion(1981∼2010).  

Table4는 1981～2010년을 10년 별로 구분한 월별 평균 강설량을 나타낸 것이

다.최근 10년간 12월의 강설량이 크게 증가하 고 11월의 강설량은 없었지만 3월

강설량이 4.6cm로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 남 지방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강한 12월과 1월에 부분 강설이 집 되었으며 2월은 주․ 남지방이

남해안에 하고 있어 이들 지역을 통과하는 기압에 의해 강설량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한 이러한 강설발생에 해 조익 과 유희동(2004)은 2004년 3월 4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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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강설은 국 상해 부근에서 한기 차단에 의해 변질된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해상을 지나면서 잘 발생하고,서해상의 강한 한기를 따라 발생하 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특이한 철 설 사례도 빈번해 지고 있다.

Fig.10.TotalsnowfallamountsbystationsoverGwangjuandJeonnam region

(1981-2010).

Fig. 10은 주․ 남 지방의 30년간 지 별 강설량을 나타낸 것이다.

남 서해안 지역에 치한 주,목포의 강설량은 많았고, 남 남해안 지역에

치한 여수와 고흥의 강설량은 작았다. 한 부분의 측 지 이 12월의 강설량

이 많았지만 상 으로 여수와 고흥은 2월의 강설량이 많았다.이는 시베리아 고

기압의 발달로 북서 계 풍의 향을 직 으로 받는 주,목포 등에서는 12월과

1월에 강설량이 집 되고,남해상에서 근하는 기압의 향을 직 으로 받는

여수,고흥 등에서는 2월의 강설량이 집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 남 지방의 각 측지 에 한 강설량 역시 강설일수의 분포와 비슷하

다.즉,강설이 발생했을 때 강설일수와 강설량도 여수와 고흥에서는 낮게 나타나

이 측지 들이 주․ 남 지방에서 상 으로 강설 발생이 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그러나 그 밖의 측지 에서 주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강설량이 상

으로 높은 양을 나타냈다.따라서 주․ 남 지방에서도 주는 다설 지역이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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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기압배치 특성

지상 기압배치는 강설 발생일에 해당되는 일기도를 분석하여 시베리아 고기압형,

이동성 고기압형 기압형으로 분류하 다.

Table 5는 유형별 지상 기압배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주․ 남 지방에서 폭설을 지배하는 가장 일반 인 기압배치 형태로 시베리아

기단이 장출한 경우이다.시베리아 고기압형은 서고동 형 기압배치인 경우로서

국 북부지방이나 몽골에 강한 고기압의 심이 치하여 우리나라 쪽으로 장출하

고,한반도의 동쪽 해상에서 기압이 발달한 경우이다.이때는 체로 한랭 건조

한 시베리아 기단이 상 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거쳐 오면서 하층으로부터 열

과 잠열을 받아 히 변질되며,이 게 변질된 기단은 흔히 우리나라 서해안지방

에 강설을 야기시킨다(민경덕,1974).이 때의 강설은 주․ 남 지방에 국한되며,

내륙 산간지역의 일부 풍상측에 약하게 나타난다.서고동 북고남 는 그

간 인 형태의 기압배치 유형을 보이고,시베리아기단의 한랭 건조한 북풍계열의

향을 받게 된다.

Type Synopticpressurepattern

SiberianHigh
In case ofthe extension ofSiberian high to the

Koreanpeninsula.

MigratingHigh
Incaseoftheinfluenceofmigratinghighapartfrom

Siberianhigh.

Cyclone
Incaseofinfluenceofsurfacecycloneand/orfrontal

system.

Table5.Characteristicsofsynopticpressuretypeassociatedwithsowfallover

GwangjuandJeonnam region.

Fig.11(a)는 시베리아 고기압형의 표 인 날인 2005년 2월 1일 09KST의 지상

일기도이다.이를 보면 국 북부 내륙지역의 륙성 고기압이 치하고 일본 북해

도 북쪽으로 기압이 발달하면서 한반도는 서고동 형의 기압패턴 심에 치하

고 있다.이로 인해 서해상의 기압경도가 커져 강한 북서풍이 불고 있어 주․

남 지방에 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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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b)는 이동성 고기압형의 표 인 날인 2009년 12월 31일 09KST의 지상

일기도이다.모체 시베리안 기단에서 분리되어 국 부지방에 치한 이동성 고

기압이 차 동진한 기압계를 따라 서해상으로 근하면서 한반도 쪽으로 약한 기

압골이 발달하 고,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변질되어 주․ 남지방에 강설을

래하 다.

이동성 고기압형은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분리된 고기압이 서쪽으로부터 동진하여

우리나라 부근에 치해 있는 경우이다.시베리아 기단이 국 남부지방 깊숙이 남

하하여 기단이 그 지방의 기후의 향으로 변질되어 모체 시베리안 기단과 분리된

고기압 형태로서,이런 경우는 시베리아 고기압형과 유사하게 변질에 의해 강설을

래한다. 한 륙 고기압으로 분리된 이동성 고기압이 서해해상으로 진출할 때

서해안에 설 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나 이동성 고기압이 국 부지방에

장시간 지체된 후에 변질되어 근할 때는 설 상은 나타나지 않는다.이동성 고

기압 심부근의 찬 공기가 따뜻한 해수면으로 진출할 때 1차 응결을 하고,서해안

지방의 찬 공기와 만나 2차 응결 상에 의해 설 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

다. 한 1월 하순 이후에 비슷한 기압계에서 설 상을 보이지 않는 것은 해수면

온도와 이동성고기압 심부근의 온도차가 작기 때문이다.

Fig.11(c)는 기압형의 표 인 날인 2010년 3월 9일 09KST의 지상 일기도이다.

국 남동부 해상에서 발생한 선을 동반한 온 기압이 한반도 남쪽으로 이

동하면서 주․ 남 지방에 강설을 래하 다.

기압형은 우리나라의 날씨가 기압의 향을 받고 있을 때와 동쪽에서 강한

기압의 발달로 인해 생긴 기압골의 향을 받는 경우이다. 기압에 동반된 선

에 의한 강설은 기압형의 경우와 구분하기 곤란하여 기압형에 포함하 다.이

런 기압배치는 시베리아 기단의 일부가 연해주를 거쳐 동해로 진입하는 세력과

국의 동부지역을 따라 남동진하는 세력 사이에 한반도나 동해상에 기압골 형태의

기압성 흐름이 생성되거나 기존의 기압이 강화함으로써 이와 련된 기류의

수렴으로 인하여 강설을 래하는 형태이다.시베리아 기단이 황해 남부로 장출하

면서 다소 약화되어 한반도 북부에서 화 방향으로 기압골이 형성된다.기압골은

한반도를 통과하여 동해에서 속히 발달하며 그 후면에서 시베리아 기단이 강하

게 서해남부 방향으로 장출한다. 기압의 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우리나라는 북서

풍이 불어 이 때의 강설은 호남지방과 동지역을 심으로 많은 양이 내리고 소

백산맥의 서측을 따라서도 상당한 양을 나타낸다(정 근,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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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압형 강설을 종합하면 기압골이 북서-서쪽에서 근할 때는 강설량은 남쪽에

서의 기압골 근시보다 으며 강수지속시간도 상 으로 짧고,기압골이 남-남

서쪽에서 근할 때가 강설량이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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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11.SurfaceweatherchartbytypeassociatedwithsnowfalloverGwangjuand

Jeonnam region:(a)09KST Feb.1,2005,(b)09KST Dec.31,2009,and

(c)09KSTMar.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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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남 지방의 강설 발생 시 시베리아 고기압형이 31회,이동성 고기압형이

6회, 기압형이 29회 다.이는 호남지방에서 발생한 강설의 72.5%가 시베리아 고

기압이 확장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는 천재호(2001)의 결과와 비교하면 주․ 남

지방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향 뿐 만 아니라 기압의 향도 크게 받음을 알 수

있다.시베리아 고기압 확장 시 기류의 향을 직 으로 받는 주,목포 등에서

는 강설이 자주 발생하지만 남 남해안 지역으로 갈수록 강설 빈도가 어드는

경향이 있다.한편, 기압이 발달하여 남해상으로 근하면서 주․ 남 지방

체에 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고,이에 따라 강설발생 련 종 기압배치에서

기압형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Fig. 12를 살펴보면 세 가지 유형 모두 1월에 가장 많은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

다.이는 강설 발생 빈도와 일치하며 그 에서도 시베리아 고기압형에서 뚜렷하

다.그러나 2월에 향을 주는 종 기압배치 유형을 살펴보면,시베리아 고기압형

과 이동성 고기압형이 10% 미만인데 비해, 기압형에서는 15%로 2월에 상 으

로 많은 향을 주고 있었다.이는 2월에 우리나라에 빈번히 근 통과하는

기압에 의한 강설발생이 주․ 남 지방 체에서 많은 향을 주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Fig.12.Monthlyfrequencyofsynopticpressuretypesassociatedwithsnowfall

overGwangjuandJeonnam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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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남 지방의 유형별 평균 강설량은 시베리아 고기압형이 15.7cm,이

동성 고기압형이 13.7cm, 기압형이 31.1cm 다.호남지방 강설분포의 경우 65.5%

이상이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 시 나타난 것(천재호,2001)과 비교하면 이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즉, 주․ 남 지방의 공간 인 지역에서는 기압형이 향

을 때 가장 많은 강설량이 나타났다.이는 주․ 남 지방에서도 과설지역이라

할 수 있는 여수와 고흥 뿐 만 아니라 남 남해안 지역에 치한 지 들에서 상

으로 많은 강설량이 발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Table6은 주․ 남지방의 강설발생 련 종 기압배치 유형별로 월별 총 강

설량을 나타낸 것이다.

시베리아 고기압형과 기압형에서는 12월에 가장 많은 강설량을 보 고,이동성

고기압형에서 1월에 가장 많았다.3가지 유형 모두 1월에 강설발생 빈도가 가장 높

았던 것과 비교하면 12월의 강설량이 많은 것은 해수면 온도와 향이 있을 것으

로 단된다.

snowfall

type

meansnowfallamounts(cm)

Nov. Dec. Jan, Feb. Mar.

SiberianHigh 3.8 31.3 28.9 11.9 2.7

MigratingHigh - 16.2 20.2 4.7 -

Cyclone - 37.2 27.4 28.7 -

Table6.Monthly mean snowfallamountsby synopticpressuretypeover

GwangjuandJeonnam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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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강설발생 주기 특성

1.강설일수

Fig.13은 엽(wavelet)을 이용한 겨울철(12∼2월)의 강설일수 주기를 분석한 것

이다.

왼쪽은 Global Wavelet Power(GWP)를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는 Power

Spectrum이다.GWP의 X축은 시간,Y축은 주기이며,30년동안 겨울철 강설발생

빈도는 약 6년의 주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0년 단 별 겨울철 강설 빈도수를 보면,1980년 에는 약 6년 주기가,1990년

에는 약 3년의 주기가 강하게 나타났다. 한 2000년 에는 약 3년과 6년의 주기가

뚜렷하 다.그리고 분산값은 6년의 주기에서 가장 큰값을 보이고,1～2년 사이에

서도 큰값이 나타났다.따라서 분산값이 짧은 주기로 갈수록 큰값을 보여 최근 겨

울철에 강한 강설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13.Periodicity ofsnowfalldays overGwangjuandJeonnam region using

wavelet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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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설량

Fig.14는 엽을 이용한 겨울철 강설량의 주기를 분석한 것이다.

강설량은 약 6년의 주기가 뚜렷하게 나타났고,강설일의 주기와 일치하 다.

10년 단 별 겨울철 강설량의 주기는 1980년 에는 약 6년,1990년 에는 약 1년

과 2년의 주기가 뚜렷하 다. 한 2000년 에는 약 6년의 주기로 강한 강설이 나

타났다.

분산값은 6년의 주기에서 가장 큰값을 보이고,3년과 2년의 주기에서 큰값들이

나타났다.분산값들은 6년의 주기부터 짧은 주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큰값들이 나타

나 최근 강설일과 더불어 폭설의 주기가 빨라졌음을 알 수 있다.

Fig.14.PeriodicityofsnowfallamountsoverGwangjuandJeonnam regionusing

wavelet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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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 별 강설일수

Fig.15는 엽을 이용한 겨울철(12∼2월)(a) 주,(b)목포,(c)여수 지역의 강설

일수 주기를 분석한 것이다.

주지 의 겨울철 강설량은 약 1∼2년과 3년의 주기가 뚜렷하게 나타났고,이는

주․ 남 지방의 30년 주기에 비해 강도가 강하 다.

10년 단 별 겨울철 강설량의 주기에서는 1980년 와 1990년 에는 약 1∼2년 주

기가 뚜렷하 고,2000년 에는 약 3년의 주기로 강한 강설이 나타났다.

한 분산값이 1∼2년과 3년의 주기에서 각각 가장 큰값이 나타나 주 지역의

강설주기가 짧으며 폭설이 자주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목포지 의 겨울철 강설량은 약 1∼2년과 3년의 주기가 뚜렷하게 나타났고,목포

역시 주와 마찬가지로 주․ 남 지방의 30년 주기에 비해 강한 강도를 나타냈

다.

10년 단 별 겨울철 강설량의 주기에서는 1980년 에는 약 1∼3년,1990년 에는

약 1∼2년 주기로 강하게 나타났다.2000년 에는 약 3년의 주기 뿐 만 아니라 1년

과 2년의 주기도 강하게 나타나 강설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났다.

한 분산값은 1∼2년과 3년의 주기에서 각각 가장 큰값이 나타나 목포 지역의

강설주기는 짧으며 폭설이 자주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여수지 의 겨울철 강설량은 약 8년의 주기가 뚜렷하게 나타났고,이는 주․

남 지방의 30년 주기에 비해 약한 강도를 나타냈다.

10년 단 별 겨울철 강설량의 주기에서는 1980년 ,1990년 그리고 2000년

모두 약 8년의 주기가 강하게 이 지역의 강설발생 빈도는 낮다.

분산값 한 약 8년의 주기에서 가장 큰값이 나타나 주․ 남 지방에서도 여수

는 과설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주․ 남 지방에서도 주는 서해안과의 거리가 가까울 뿐만 아니라 노령산맥

을 배후에 두고 있어(이경미,2004)강설의 주기가 짧게 나타나고,목포는 서해안에

치하고 있어 겨울철 한 내습 시에 찬 공기가 온난한 서해의 수면 를 통과할

때 생성되는 소 ‘바다 효과’에 의해 강설 빈도가 높다(이승호․천재호,2003).여

수는 남해안 지역이 소백산맥 기의 풍하측에 치하고(이경미,2004),남해안과

나란히 달리고 있는 해안 산지의 풍하측에 치하며(천재호,2001),남쪽으로 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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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기온이 높고 해안의 향으로 내륙보다 따뜻하여 강설주기는 짧게 나타났다.

한 여수의 강설 주기가 한번인데 반해 주와 목포에서 강설 주기가 한번 이상

을 보인 이유는,여수는 강설 발생시 기압의 향이 부분이다.하지만 주와

목포에서는 시베리안 고기압,이동성 고기압, 기압의 향 등 기상 조건에 따라

모두 강한 강설이 발생 가능하기 때문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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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15. Periodicityofsnowfalldaysbystationusingwaveletanalysis:(a)Gwangju,

(b)Mokpo,and(c)Yeosu.



- 29 -

제3 강설발생 기순환 변화 특성

1.고도장

Fig.16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후값에 한 A형과 B형의 겨울철(12∼2월)

850hPa고도장의 합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16(a)는 A형과 B형의 12월 고도장의 합성도이다.

12월 A형의 고도장에서는 일본 동해상에 -20hPa이하의 강한 음의 아노말리

심이 발달해 있다.화북지방을 심으로 발달한 시베리아 고기압 심지역은 국

남동부 지역으로 길게 뻗은 형태로 나타났다.그 결과,우리나라 소백산맥 북서부

에는 강한 북서풍이 불어 들어왔다.

12월 B형에서는 국 북부지방 쪽에 시베리아 고기압의 심이 나타나지만,그

심 세력이 매우 약화되어 +5hPa이상의 아노말리 심이 나타난다. 한 일본

열도 북부 지역에는 -9hPa이하의 음의 아노말리 심이 나타나 서고동 형의 아

노말리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그 결과 우리나라 서해와 남서해안 쪽으로 아노말리

도 0의 값을 보인다.

A형의 주․ 남 지방의 강설은 부분이 일본해상의 강한 기압의 확장과 시

베리아 고기압의 확장에 따라 발생하 고 B형은 비슷한 기압배치에 상 으로 시

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진 결과 강설 빈도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 남 지방의 강설 발생 시 부분이 시베리아 고기압형이 지배 인

향을 주지만,이들 지역에 강설 발생이 없는 경우에도 역시 시베리아 고기압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이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에 따라 강설의 빈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Fig.16(b)는 A형과 B형의 1월 고도장의 합성도로 1월 A형은 국 화북지방으로

+10hPa이상의 강한 양의 아노말리 심이 나타난다. 한 일본 열도의 동쪽에서

는 -5hPa의 강한 음의 아노말리 심지역이 보 다.우리나라는 양의 아노말리

심의 가장자리에 놓이게 되어 시베리아의 건조한 북풍계열의 한기가 유입되고 있

다.

1월 B형에서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아노말리가 만주지역까지 확장하여 나타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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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북쪽에서 일본 북부지역까지 +10hPa이상의 양의 아노말리 심이 나타나

한반도는 고기압의 향권에 들어있다.

A형은 강설발생 빈도 뿐 만 아니라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 시의 연평균 강설량은

서해안 지역에서 많으므로(천재호,2003)강설량 역시 많았을 것이다.B형에서는

우리나라 북부 쪽으로 북동풍과 동풍이 유입되어 주․ 남 지방의 강설 빈도

는 낮았음을 알 수 있다.

Fig.16(c)는 A형과 B형의 2월 고도장의 합성도이다.

2월 A형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심 치가 남쪽으로 치하여 -15hPa이하의 아

노말리 심이 나타나며,일본 북동쪽 해상에 +20hPa이상의 양의 아노말리 심

지역이 나타났다.따라서 서고동 기압배치를 보이고 있다.

2월 B형에서는 북서고 남동 의 기압배치를 보이고 있으나 국 북부지방 쪽으

로 +5hPa이상의 양의 아노말리 심이 있고 일본 북동쪽에서는 -3hPa이하의 양

의 아노말리 심이 나타나면서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은 약해 한반도는 거의

립 인 상태를 보이고 있다.

호남지방의 월별 강설량에 따른 기순환장은 12월과 1월은 륙 고기압의 발달

보다 동해를 심으로 하는 기압의 발달에 상 으로 상 성이 크며,2월은 동

부 시베리아까지 발달하는 륙 고기압의 발달과 연 성이 크다(정 근,2005).본

연구에서도 A형과 B형 역시 유사하게 나타났다.시베리아 고기압과 일본해상의

기압 세력의 강도 차이와 그에 따라 유입된 기류 방향의 차이 등으로 인해 강설

빈도가 달라졌다.

그러나 주․ 남 지방의 강설량에서는 기압의 향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나

타났다.따라서 이 지역에서 잦은 빈도에 향을 주는 것은 시베리아 고기압이지

만,많은 강설량을 나타낼 때에는 지역이 남해상에 발달된 기압의 향을 받

을 때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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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16.Compositemapsof850hPageopotentialheightbyAtype(leftpanel)&

Btype(rightpanel):(a)Dec.,(b)Jan.,and (c)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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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바람장

Fig.17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후값에 한 A형과 B형의 겨울철(12월,1,

2월)의 850hPa바람장의 합성도이다.

바람의 방향은 서쪽의 고기압과 동쪽의 기압의 형태 치에서 기류가 한반

도로 유입되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하고 있다.

Fig.17(a)는 A형과 B형의 12월 바람장의 합성도이다.

12월 A형에서는 아노말리 합성도에서 우리나라는 서고동 기압배치에 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서부에는 강한 북서풍이 불어 들어오고 있다. 주․ 남

지방에 강한 양의 아노말리를 나타내고 있으며,북서쪽의 고기압이 상 으로 긴

취송거리를 확보하여 주․ 남 지방에 강설을 보인다.

한편 12월 B형에서는 북서고 남동 아노말리 합성도 기압배치 유형으로 서해안

쪽으로 북서풍이 불고 있으나 그 강도는 약하다.이때는 한반도 북쪽으로 동풍 계

열의 바람이 유입되고 국 화 ․화남 지방에서 불어 들어온 북서풍은 한반도 남

쪽해상으로 유입되고 있다.따라서 주․ 남 지방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비교 충분한 취송거리를 확보한 한기가 호남지방에 향

을 때 설이 유발되는데(김명철,2011),A형에서는 강한 북서풍의 유입으로 강

설빈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주․ 남 지방의 강설의 경우 부분 북

서계 풍의 향을 받을 때 발생하며 풍속이 강한 바람이 유입될수록 주․ 남

지방의 체에서 강설이 발생하고 그 양도 결정된다 할 수 있다.

Fig.17(b)는 A형과 B형의 1월 바람장의 합성도이다.

1월 A형에서는 한반도 남쪽으로 약한 양의 아노말리가 발달하여 나타나 있다.따

라서 이 세력을 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부는 풍향을 따라 주․ 남 지방에

북서풍이 유입되고 이는 소백산맥 북서 사면을 향하여 한기를 이류시키고 있다.

한 1월 B형에서는 약한 아노말리가 화 지방에서 우리나라까지 나타나 있으며,

동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유입되고 남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유입되고 있다.따라서

주․ 남지방의 강설에는 크게 향을 주지 않고 있다.

상층의 풍속이 강하다는 것은 기압 경도력이 크다는 것이며,이는 시베리아 고기

압의 세력이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이경미,2004).이로 인해 강한 고기압이 자리잡

아 서해상으로 장출하고 있는 A형에서 더 강한 상층 바람이 유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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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7(c)는 A형과 B형의 2월 바람장의 합성도이다.

2월 A형은 남서쪽의 강한 양의 아노말리를 나타낸 기압의 향으로 인해 반시

계 방향의 기류 흐름으로 남서풍이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불어 들어가고 있어

주․ 남 지방의 강설에 크게 향을 주고 있다.

2월 B형에서는 우리나라 북쪽에서 동해상으로 동풍과 북동풍이 계속해서 유입되

고 있다.따라서 주․ 남 지방에는 강설의 빈도가 낮았다.

호남지방의 풍속과 강설 발생은 한랭한 북서계 풍에 직 으로 노출되는 서해

안 지역에서는 상층 풍속이 강할수록 강설량이 많고 빈번하지만,여수와 고흥 등의

남해안 지역에서는 상층 풍속의 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이경미,2004).따라서

주․ 남 지방은 기압경도력에 따른 북서풍의 취송거리 확보 차이로 인해 강설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며, 한 남해상의 기압의 발달과 함께 불어 들어오는 남서풍

의 향으로 강설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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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17.Compositemapsof850hPavectorwindbyAtype(leftpanel)&Btype

(rightpanel):(a)Dec.,(b)Jan.,and(c)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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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온도장

Fig.18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후값에 한 A형과 B형의 겨울철(12,1,2

월)의 850hPa기온장의 합성도이다.

따뜻한 해상을 지나면서 수증기가 공 되고,이로 인하여 구름 가 발달함에

따라 기온분포도 요하다.

Fig.18(a)는 A형과 B형의 12월 기온장 합성도이다

12월 A형에서는 북서쪽으로 -2℃ 이하의 음의 한기 심을 포함한 온도골이 한

반도 체에 향을 주고 있으며 온도골의 곡률이 매우 크다.따라서 북서기류를

따라 부는 북서풍이 차가운 륙의 한기를 머 고 장시간 향을 주어 우리나라

주․ 남 지방에 강설 발생을 일으키고 강설량 역시 많을 것으로 단된다.

한편 12월 B형은 일본 남해 쪽으로 차가운 한기의 심이 나타나 있으나 북쪽은

양의 기온분포를 보이고 있고 한반도는 아노말리값 0을 나타내고 있다.남해안 지

역으로도 -0.5℃의 한기 심이 향을 주고 있으나 그 세력은 약해 주․ 남 지

방에 강설은 나타나지 않았으며,북동쪽으로 이동하는 기류를 따라 북부와 동해

안 지역으로 강설이 나타났다.

따라서 주․ 남 지방의 강설발생은 차가운 한기가 국 화북을 지나 한반도를

통과하여 향을 때 강설이 나타난다.

Fig.18(b)는 A,B형의 1월 기온장 합성도이다.

1월 A형에서는 12월 A형에서와 유사한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다.북서쪽에서 차

가운 기류가 내려오고 있으나 12월 A형에 비해 온도골의 곡률이 작아 강도가 강하

게 나타났다.그러나 서해안 쪽에서 기온 분포가 높아짐에 따라 강설량은 12월의

강설량에 비해 을 것으로 단된다.

1월 B형은 국 화 지방에 -1.5℃의 한기 심이 나타나있고 이는 이동성 고기

압의 장출과 함께 주․ 남 지방에 향을 것으로 사료된다.그러나 우리나라

는 북서쪽의 +2.5℃ 양의 아노말리 심의 기온 분포가 계속 향을 주고 있어

주․ 남 지방의 강설은 나타나지 않았다.

Fig.18(c)는 A,B형의 2월 기온장 합성도이다.

2월 A형에서는 북서쪽에 음의 아노말리가 나타나고 일본 남해상으로 양의 아노

말리 심이 나타났다.남해안 지역은 양의 아노말리 세력의 향을 받아 상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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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따뜻한 온도 분포를 보이고 있다.따라서 주․ 남 지방은 남쪽의 기압의

향과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 들어오면서 많은 습기를 머 어 강설이 발생한다.

2월 B형은 북서쪽에서 형성된 온도골이 동해 쪽으로 발달해 있고,서해상으로 차

가운 한기 심의 향을 받고 있으나 주․ 남 지방에는 강설이 나타나지 않았

다.이는 풍속과 기류의 흐름이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며,차가운 한기의 향으

로 많은 수증기가 공 되지 못하 기 때문이다.

좁은 역의 한기가 호남지역에 집 될 때 설을 발생하며(김명철,2011), 주․

남 지방의 강설도 한기의 향을 받고 있을 때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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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18.Compositemapsof850hPatemperaturebyAtype(leftpanel)&Btype

(rightpanel):(a)Dec.,(b)Jan.,and(c)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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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주․ 남 지방의 강설발생의 기후학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연구

에는 8개 종 기상 측지 의 30년간(1981∼2010)신 설 자료를 사용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강설과 련된 통계 특성을 통해 강설의 패턴과 경향성을 조사하

고,공간 강설 발생일의 지상 기압배치 유형을 분류하여 종 환경을 분석하 다.

강설일과 강설량에 한 30년간 엽(wavelet)분석을 통해 최근 강설발생의 주기

성을 조사하고 강설빈도가 많았던 해와 었던 해에 해 기 순환장 특성을 규

명하 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강설발생 변화 특성 주․ 남 지방의 강설일수는 연간 총 66회 으며,1

월의 강설빈도가 가장 많았다. 남 서해안에 치한 측 지 들은 시베리아 고기

압의 세력으로 강설이 자주 일어났고, 남 남해안에 치한 측 지 들은 기압

에 의한 강설의 비율이 높았다.따라서 주․ 남 지방의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강설일에 비하면 주․ 남 지방 체에 나타나는 강설일은 었다.

강설량은 최근 10년간(2001∼2010년)간 44.3cm 증가하 고,1980년 에는 1월의

강설 비율이 높았으나 1990년 반 이후 12월의 강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 최근 온난화의 향으로 우리나라 부분 지역에서 강설량이 감소추세를 보이

는 반면 주․ 남 지방에서는 강설량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월별 강설량

은 12월이 가장 많았고 이는 시베리아 고기압과 함께 기압골이 발달하고 상 으

로 따뜻한 해수면 온도의 향을 받기 때문이다.

각 지 별 강설은 남 서해안에 치한 측 지 들에서 많았고,남해안에 치

한 측 지 들에서는 었다.따라서 주․ 남 지방에서 주,목포 지 은 다

설(多雪)지역,여수․고흥 지 은 과설(寡雪)지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2)강설일의 지상 기압배치 유형은 시베리아 고기압형,이동성 고기압형 기

압형으로 크게 3유형으로 분류하 다. 주․ 남 지방의 강설 발생 시 시베리아

고기압의 향을 받는 경우가 총 31회이고,강설량이 15.7cm로 가장 많았다. 기

압형의 향을 받을 때는 주․ 남 지방에서도 과설지역이라 할 수 있는 여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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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뿐 만 아니라 남 남해안에 치한 측 지 들에서 상 으로 많은 강설

량이 발생하 다.

따라서 주․ 남 지방 각 지역의 강설에 가장 많은 향을 주는 것은 시베리아

고기압이나 주․ 남 지방의 공간 인 지역에서는 상 으로 기압형일 때 강

설일과 강설량이 많았다.3가지 유형 모두 1월에 가장 강설발생 빈도가 높았고,강

설량은 12월에 가장 많아 앞서 제시한 결과와 일치하 다.

3)30년간 엽(wavelet)분석을 한 결과,강설일과 강설량은 모두 6년의 주기가

강하게 나타났다. 한 지 별 강설일수에서 륙에 치한 주와 서해안에 치

한 목포에서는 약 1∼2년과 3년,남해안에 치한 여수에서는 약 8년의 주기가 강

하게 나타났다.분산값 역시 짧은 주기일수록 최고를 나타내고 있어 최근 강설 빈

도와 강설량이 잦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강설 시 설로 이어지는

주기가 짧아진 것이며,강설 빈도와 폭설이 잦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주․ 남 지방에서도 주와 목포는 시베리안 고기압,이동성 고기압, 기압형의

향 등 모두 강한 강설이 발생 가능하여 주기가 한번 이상이 나타났고,여수는 강

설 발생 시 기압의 향이 부분임으로 강설 주기가 한번으로 나타났다.

4)강설발생 빈도가 높았던 해와 낮았던 해(A형)에 해 12월,1월,2월의 850hPa

의 고도장,바람장,온도장의 기순환장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설빈도가 높았던 해의 고도장 합성도에서는 12월과 1월은 화북지방으로 양의

아노말리가 나타났고,일본 동쪽으로 음의 아노말리가 나타났다.2월은 화남 쪽으

로 양의 아노말리 심이 치하고,일본 북동쪽 해상에 양의 아노말리 심이 나

타난 형태를 보 다.바람장 합성도에서는 12월에 강한 북서풍이 유입되었고,1월

과 2월에서는 남해상의 기압의 세력을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부는 남서풍의

향을 받았다.마지막으로 온도장 합성도에서는 12월과 1월에 북서쪽에서 음의 한기

를 포함한 온도골이 나타났으며,2월에는 상 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 들어오

면서 많은 습기를 머 어 주․ 남 지방에 향을 주어 강설이 나타났다.

강설빈도가 낮았던 해(B형)의 고도장 합성도에서는 12월과 2월에 북서쪽에 양의

아노말리가 나타났고,일본 북부지역에 음의 아노말리가 나타났으나 그 세력은 매

우 약하 다. 한 1월에는 한반도 북쪽에서 일본 북부지역까지 양의 아노말리가

나타나 한반도가 고기압의 향권에 있었다.바람장 합성도에서는 12월과 1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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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풍이 불어 들어오나 그 강도는 약했고,2월에는 동풍과 북동풍이 유입되었다.

온도 합성도에서는 12월에는 남쪽의 한기의 향을 받았고,1월에는 북서쪽의 양의

아노말리 향을 받았다. 한 2월에는 서해상의 차가운 한기의 향을 받았으나

모두 많은 수증기가 공 되지 못하여 주․ 남 지방의 강설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같은 기압배치에서도 기류의 유입과 방향,풍속,해기차 등의 조건에 의해

주․ 남지방의 강설 빈도가 달라졌다.

본 연구에서는 주․ 남 지방의 공간 인 지역에 해 강설발생 시 기후학

특성을 확인하 다.강설발생 분포와 강설발생 패턴이 국지 으로 다양해지고,강

설 강도가 강해지고 있어 정확한 보와 그에 한 방재 책이 필요하다.따라서

향후 더 다양한 기후요소에 한 연구와 강설 발생에 한 더 자세한 지역별 규모

의 정량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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