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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부 발전 방향

1) 연구부 정체성

      

●  국내 해양기후 연구 및 해양기인 자연재해 연구 선도

- 기후변화의 대응은 모든 국가가 해결해야할 전 지국적인 사항

이다. 기후 변화 대응 연구의 범위는 진행 상태를 진단하고, 향

후 변화 상태를 예측하며 이러한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적응해야할 것인지 국가적 정책을 마련해야하는 데 관련되는 

제반 연구와 진행 중인 기후변화의 정도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온실기체 저감 방안, 즉, 

이미 발생된 온실기체를 분해 또는 포획/저장하거나 온실기체가 

발생하지  않는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데 관련된 연구가 있다.

- 기후․연안재해 연구부는 이러한 분야 중에서 우리나라 주변 해

양의 해양물리적인 요소의 장기 변공 경향의 진단과 이러한 변

화를 지배하는 물리적 과정 그리고 향후 해양의 상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제시하여 국가 정책 입안에 해양과학적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등과 관련

하여 해양으로부터 기인된 태풍, 해일, 연안의 침수와 침식 등

의 피해 저감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가적 자연 재해 관리 

정책과 시스템 구축의 기반의 기초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기후․연안재해연구부는 이러한 국가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기후 연구와 해양기인 자연재해 피해 저감 연구에 있어 국

가적인 선도 그룹의 역할을 하는데서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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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 분야 

●  기후변화 진단, 예측 및 대응기술 연구

    현재 진행 중인 지구온난화에 기인한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의 수온과 해수면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

한 진행되고 있는지를 과거 및 현재의 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진단함. 나아가 이와 같은 변화의 물리적인 원인과 과정은 무엇

인지를 분석하며, 향후에는 얼마나 변화할지를 정량적으로 제시

하기 위한 기후모델 관련 연구와 예측실험 연구를 수행함.

   

●  연안재해 예측, 방재기술 및 감시시스템 개발 구축연구

    기후변화에 따라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의 강도와 이동

에 대한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양-대기 결합 태풍예

측모델과 관련된 관측 및 모델 연구를 수행하며, 장기적인 해수

면 상승 태풍과 같은 해양/대기 현상에 기인한 연안의 침식, 해

일, 침수 등 연안방재 기반 자료 산출 등 연안재해 저감 및 방

지를 위한 연구를 수행함. 

●  운용해양시스템 개발 및 구축연구

    해양의 물리적 상황(수온, 염분, 조류, 파랑 등)의 관측 자료

와 분석 자료를 준실시간 또는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축하는 연구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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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분야 별 구성 인력

●  인력 구성의 문제점 

  - 연령별 구성비가 50대 > 40대 > 30대 로 창의력과 추진력

이 떨어짐 

  - 관측 및 모델 생산 자료의 초기 처리를 담당하는 연구 인력

은 대부분 비정규직 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전산관련 기술

지원 인력이 없음

  - 기술지원 인력 퇴직 후 축적기술을 전달할 신진인력이 없음

분야 이름 전공 직위 나이 분야 이름 전공 직위 나이

기후

변화

김동선 해양화학 책연 44

연안

재해

박광순 연안공학 책연 53

김철호 해양물리 ″ 54 심재설 ″ ″ 50

민홍식 ″ 선연 40 소재귀 해양물리 ″ 50

박영규 ″ 책연 43 이동영 연안공학 ″ 59

변상경 ″ ″ 58 이종찬 ″ ″ 47

석문식 ″ ″ 56 전기천 기상 ″ 47

신창웅 ″ 선연 46 진재율 연안공학 ″ 47

예상욱 기후 ″ 38 연안

재해/

기술

김상익 ″ 책기 50

이재학 해양물리 책연 52 김선정 기술원 42

장찬주 ″ 선연 40 민인기 연안공학 선기 34

전동철 ″ 책연 50

기후

변화/

기술

이하웅 책기 55 기후변

화/연

안재해

강석구 해양물리 책연 50

장영석 기술원 42 강현우 ″ 선연 41

황상철 책기 59 김영호 ″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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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분야별 수행 과제

분야 과제명 책임자 연구기간
‘08
연구비
(백만원)

발주처

기후
변화

국제 공동해양조사 연구(ARGO) 석문식
08.01.01-
08.12.31

1,092 기본사업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해수순환
과 중장기 변동 반응 및 예측 연
구

이재학 “ 1,207 기본사업

기후변화에 따른 남해(동중국해
북부)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
동 연구

김철호 “ 489 국토해양부

드레이크해협 수송량과 기후지수
상관성

이재학
08.02.01-
09.01.31

99
기상지진기술
개발사업단

해양변동성과 동아시아 기후변동
성간 상관성의 평가와 이해

예상욱 “ 90
기상지진기술
개발사업단

CO2 해양처리 해양환경거동 예
측모델기반연구(IV)

박영규
08.01.01-
08.12.31

70 국토해양부

연안
재해

지구온난화환경에서 강화되는 태
풍해일 예측기술 개선 연구

강석구

08.07.01-
09.06.30

704
기초기술
연구회

“
(matching fund)

08.01.01-
08.12.31

300 기본사업

해상 파랑 관측 및 조사 이동영 “ 845 기본사업

연안 국지 해일 정밀예보 지원체
제 현업화 기술

박광순 “ 1,270 기본사업

해일침수범람지역 예측 기술 및
재해도(Hazard Map) 작성기술
개발

심재설 “ 1,048 기본사업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
연구

심재설 “ 3,332 국토해양부

해양관측시스템 개발 박광순 “ 380 국토해양부

연안 침식방지 기술개발 연구
(Ⅳ)

진재율
08.07.16-
09.06.11

265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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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구성의 문제점 

  - 연구 인력에 비하여 연구사업의 목표가 다양함

  - 연안재해에 비하여 기후변화 분야는 전체 연구 로드맵에 의

한 연구 사업 구성이 아님

  - 연안재해 관련 기본사업이 분리되어 수행되고 있음

  - 기후변화 관련 연구사업과 연안재해 관련 연구사업의 연결이 

미흡함 

  - 자료의 해석을 통한 기초연구 사업이 취약함

  - 타 부서 과제(대양연구)로 수행중인 부분이 있음

5) 연구부의 나아갈 방향

가) 현재 연구부의 연구 내용

● 우리나라 해역의 해수물성, 순환, 해수면 등의 변화 경향을 진

단예측하고 기후변화 등 해양기인 연안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양과 우리나라 연해 해양상태의 연속

적 관측과 이를 위한 해양 관측체제 구축 연구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변 지역해의 중장기 변동성과 변환 진단 및 예측

에 관한 연구, 해양온난화하에서 강화가 예상되는 태풍의 예측

력 향상과 지구변화에 따른 해안의 침식, 해일, 연안 방재 기

반자료 산출 등 연안 재해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나) 보강해야 할 연구 분야와 인력

● 자료 해석 분야(해양 물리 과정 기초연구 분야): 연구부의 취

약점의 하나는 관측자료와 수치모델 결과에 대한 해석 분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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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물리적 과정(process)을 연구하는 분야에 해당한다. 

파랑 자료, 해수 물성, 해류 자료 및 관련 수치모델 결과를 해

양학적 과정과 결부시켜 해석하는 분야 연구의 보강이 절실하

다. 이 부분은 해양물리와 생태계, 해양물리와 퇴적물 이동, 

해양물리와 환경추적자  재분배 과정 등 모두의 연구에 반드

시 필요하다.

● 지구기후 시스템 모델링 및 활용: 기후변화 예측을 위해 필수

적인 지구기후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로 예측을 

수행하고 예측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진단하는 분야 

● 기상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양 자료의 재분석과 생산: 시

급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국내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국내 해양/기상학계에서 선도역할을 할 수있

다. 국가 현안문제 해결에도 필요한 분야이다.

● 기술 지원 분야

  - 전산 기술 지원 인력: 전산 장비의 관리와 수치모델링만 전

담하는 석사학위 소지 학력 정도의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   

  - 특정 기술 (전자 및 음향) 관측 지술 지원 인력: 관측 장비

의 관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지원 인력으로 연구원 차원에

서 팀제로 운영할 성격이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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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부 NAP  

1) NA 

● 기후변화 진단ㆍ예측ㆍ대응 기술 개발로 불확실성이 최소화된 미래 한반

도 기후변화 예측 및 기후변화 기인 재해 대처능력 확보

● 태풍․해일 등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로 국민의 안전한 삶 확보

가) NA 달성을 위한 국가적 업무 

● 기후변화 진단ㆍ예측을 위한 독자적 지구 기후변화 예측 시스템이 필요

하다.

● 저비용의 효율적 해양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가 표준 해

양변화 예측 시나리오 제시가 필요하다.

●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태풍, 해일 등 해양기인 연안재해에 

대한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하며, 연안재해 관측․ 예측시스템으로 연

안재해 발생시 정부의 정확․신속한 대응기술 확보와 연안재해에 대한 

취약점 사전파악을 통한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나) 국가 업무중 해양연구원과 관련된 업무

● 국가 표준 해양변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변화를 진단하고 이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대양의 역할을 평가한

다. 또한, 해양 변화 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통한 한반도 및 동아

시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한다.

● 태풍 진로 및 강도, 해일 및 범람, 그리고 연안 침식의 정확한 예측을 

위한 다양한 형태(육상, 해상, 해중, 위성 등)의 관측시스템과 예측시

스템을 구축하여 필요 자료를 생산한다.



- 10 -

2) NAP

● 한반도 연근해의 기후변화 기인 해양변화 진단과 향후(30년 이내) 해양

(수온 및 해수면) 변화 시나리오 생산

● 해양 발원 악기상(호우, 폭설 등) 예측력 향상을 위한 서해 관측/예측 정

보 생산

● 정확도가 향상된 태풍 예측력 향상을 위한 태풍의 해양 반응 자료 입수 

및 해양태풍 결합 모델링의 원천 기술 개발 

가) 도출 NAP 달성을 위한 업무

● 한반도 연근해의 기후변화 기인 해양변화 진단과 향후(30년 이내) 해양

(수온 및 해수면) 변화 시나리오 생산

  - 한반도 주변 해역 중ᆞ장기(1년~30년) 해양 변동 특성을 

진단한다.

  - 한반도 주변 해역 해양변화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

  - 한반도 주변 해역 표준 해양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한다.

● 해양 발원 악기상(호우, 폭설 등) 예측력 향상을 위한 서해 관측/예측 정

보 생산

  - 악기상 관련 서해 해양/기상 인자를 추출한다.

  - 최적의 서해 해양/기상 인자 관측망을 구축한다.

  - 관측자료와 수치모델을 이용한 자료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악)기상예측/예보에 활용될 수 있는 수치 정보를 생산한다.

  - 해양 발원 기상재해 인자 예측/예보체계를 구축한다.

● 태풍 진로 및 강도 예측 기술 확보

  - 한반도로 전파해오는 태풍 전파 해역의 온난화 특성을 진단

하고, 태풍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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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밀한 표층 및 상층수온 예측 정확도를 지닌 정밀한 해양예

측 기술을 개발한다.

  - 해양이 태풍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해양-태풍결합 모

델에 기반한 태풍 예측기술을 개선한다.  

나) 연구부 관련 업무

● 한반도 연근해의 기후변화 기인 해양변화 진단과 향후(30년 이내) 해양

(수온 및 해수면) 변화 시나리오 생산  

-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 변동 특성 진단: 관측 자료로부터 한반도 주

변 해역의 해양특성을 진단하고, 대양과 한반도 주변 해역 상관성을 평

가하여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 특성 변화 기작을 파악한다.

-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변화 예측 시스템 운용: 다양한 수치 모델을 

통해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변화를 진단ᆞ예측한다.

  

●  해양 발원 악기상(호우, 폭설, 급격한 기상변화 등) 예측력 향상을 위한 

서해 관측/예측 정보 생산 

 - 목적 지향적 최적 관측망 설계에 근거한 관측: 경제적(관측 정점의 최

소화) 관측을 통한 해양 관측으로 자료 동화 활용 자료를 획득한다.

 - 수치 모델링을 연계한 자료 동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해양 정보 생산: 

관측자료와 모델의 결합으로 기상예측에 필요한 해양 인자의 정보를 생

산한다. 

●  태풍 진로 및 강도 예측 기술 확보

 - 태풍 통과전후 해양상태 모니터링: 태풍 통과시 해양 관측으로 수층의 

태풍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여 모델에 할용 할 수 있도록 한다.

 - 해양-태풍 결합 모델 개선: 관측 자료에 근거하여 모델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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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규로 수행 가능한 연구사업 

    (현재 수행중인 기본사업, 부처 및 연구회 출연 제외)

●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낮은 단계의) 중기(10년 이내) 해양 (표층 

수온 및 해수면) 변화 예측 

   - 현재 기후변화 기인 해양변화 특성 시나리오의 부재는 국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해양 부분의 대응 전략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반응 

특성을 먼저 진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양 모형들의 과학적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중기 (10년 이내) 시간 규모의 해양 변화를 예측 제시한다.   

● 서해 발원 악기상(호우, 폭설, 강풍 등 급격한 기상변화) 예측력 향상을 

위한 해양/기상 정보 시스템 구축  

  - 서해의 관측망과 수치 모델링을 연계한 자료 동화 시스템 구

축을 통하여 서해 정보를 생산함. 이를 통해 악기상 예측 능력 

개선과 해상과 기상재해 저감에 기여한다.

● 지구온난화 환경에서 강화되는 태풍해일 예측기술 개선 연구 

  - 태풍 통과 전후 해양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정확도 높은 

북서태평양 해양모델을 개발한다. 

라) 신규 NAP의 연구원 NAP, STRM, 중기전략목표 관련성 

● 신규 NAP는 연구원 NAP, STRM, 중기전략목표 및 경영목표

의 핵심과제와 동일선상에 있으며, NAP로 연구결과는 연구원 

NAP, STRM(기후변화 대응연구, 해양기인 연안재해 대응기

술 개발), 중기전략목표(전략목표 1, 해양관측체제 구축 및 해

양변동연구) 및 경영목표에서 추구하는 목표 달성의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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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APP 개요

●  NAPP 1: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낮은 단계의) 중기(10년 이내) 해

양 (표층 수온 및 해수면) 변화 예측 

   -지구기후변화예측시스템에 의한 예측은 십년 이상의 시간과  

50년, 100년 정도 단위의 예측이 목표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을 위한 중기 (10년 이내) 변화 예측시나리오도 매

우 시급히 제공되어져야하므로 이미 개발 운용중인 다양한 주

변해 해양 순환모델과 IPCC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결과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 접근 방법 (예: 앙상블)을 이용한 중기 

규모의 해양 변화를 예측하고 생산한다.

●  NAPP 2: 서해 발원 악기상(호우, 폭설 등) 예측력 향상을 위한 해양/

기상 정보시스템 구축

   - 서해상에서 갑자기 발달하는 비구름은 연안 및 내륙의 국지

성 호우나 폭설 악기상을 유발과 이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상청은 이러한 악기상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해 서해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임을 인정하고 있음. 서해의 관측망과 수치 

모델링을 연계한 자료동화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서해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악기상 예측 능력 개선과 해상과 기상재해 

저감에 기여한다.

 

●  NAPP 3: 지구온난화 환경에서 강화되는 태풍해일 예측기술 개선 연구

   - 지구온난화 환경에서 태풍이 전파하는 해역에서 해양을 모

니터링하고, 해양을 예측하는 기술과 해양-태풍결합모델링 기

술을 개발하여, 결합모델에 기반한 태풍예측 개선기술 개발을 

목표로 함. 특히 태풍 통과 전후 해양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정

확도 높은 북서태평양 해양모델 개발 분야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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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1)

과 제 명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대한 (낮은 단계의) 중기(10년

이내) 해양 (표층 수온, 해수면) 변화 예측

연구의 필요성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신뢰도

높은 중기 (10년 이내) 해양변화 시나리오 제공이 필요

함.

○ 대국민 우리나라 주변해양의 변화 경향 교육 필요

연구의 목적

○ 중기 (10년 이내) 규모의 한반도 주변 해역 해양 물성

변화 예측시나리오 제공

○ 기후변화 기인 한반도 주변해역 해양변동 특성 진단

○ 해양 순환모델의 과학적 운용 능력 배양을 통한 낮은

단계의 해양 기후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

연구 내용 및
범위

○ 우리나라 주변해양 순환모델 활용 중기예측 센서스

○ 기후변화 기인 한반도 주변해역 해양변동 특성 분석

○ 우리나라 주변 해양의 해수물성, 성층 및 해수면 변화

시나리오

○ 변동성 예측 점검을 위한 고정 시계열 관측

추진방법

○ 연구원 및 대학의 해양순환모델 활용

- 해양변화 시나리오 생산 적정 모델 검토

- IPCC 시나리오 진단결과 선정 및 모형 실험

○ 시계열 관측자료와 모델링 결과 비교 (신뢰도 점검)

○ 국제 협력 연구

연구비/년
(직접비) ○ 1년차 (4억/년) ○ 2년차 (4.5억/년) ○ 3년차 (5억/년)

연구 성과물
○ 우리나라 주변 해양 기후변화 백서

○ 기후변화 기인 주요 해양 물성 변화 시나리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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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2)

과 제 명
서해 발원 악기상(호우, 폭설 등) 예측력 향상을 위한

해양/기상 정보 시스템 구축

연구의 필요성

○ 해양발원 기상재해가 빈발하나 국가 기상 예측력 향상

에 절대 필요한 해양/기상 관측과 현상 규명에 대한 중

요성이 간과되어 이에 대한 예측/예보체계가 없음.

○ 서해상에서 갑자기 발달하는 비구름은 연안이나 내륙

에서 단시간 국지성 호우나 폭설과 같은 악기상을 유발

하고 이로 인한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 서해 발원 기상재해 피해를 경감시키며 위기관리 능력

향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

연구의 목적
○ 서해 해양/기상 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악기상 예측

능력 개선과 기상재해 저감

연구 내용 및
범위

○ 악기상 관련 서해 해양/기상 최적 관측망 설계

(어디를 관측해야 가장 효과적인가? 우선 순위는?)

○ 서해 해양/기상 자료동화 정보시스템 구축

○ 악기상 예측을 위한 해양/기상 정보 생산

추진방법

○ 최적 관측조건(위치,인자,방법) 선정 -> 단계별 해양/기

상 관측망 구성 -> 관측점 조건 조정 -> 최적 관측 조

건 재선정 (선순환식 개선방법 채택) => 기후변화 장기

모니터링 관측점으로 연계

○ 자료동화기법을 이용 해양/기상 정보 생산시스템 구축

○ 기상청 및 유관기관과 공동연구 또는 자문

연구비/년
(직접비) ○ 1년차 (5억/년) ○ 2년차 (10억/년) ○ 3년차 (10억/년)

연구 성과물
○ 서해 해양/기상 자료 동화 정보 시스템

○ 해양/기상 인자 생산 및 기상 모델 입력 자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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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3)

과 제 명
지구온난화 환경에서 강화되는 태풍해일 예측기술 개

선 연구 (기초기술연구회 협동연구사업 matching fund)

연구의 필요성

○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 상승이

태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양과학적 이해를 바탕으

로 태풍 예측 정확도 향상 및 실용화 연구 시급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의 강화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예상됨

연구의 목적

○ 태풍 전파해역에서 온난화하는 해양특성을 모니터링하

고 해양-태풍결합모델링 기술을 개발하여, 결합모델에

기반한 태풍예측 개선기술 개발

연구 내용 및
범위

○ 태풍 전파해역 계류, 해양/기상뜰개 실험 및 현장 조사

○ 정적 진단 해양장 산정

○ 3차원 북서태평양 해양모델링

○ 태풍 전파해역 태풍모델 개발

추진방법

○ 현장관측 실험 및 조사선 조사, 3차원 해양모델링 그

리고 해양진단장은 자체개발

○ 국제공동연구: 태풍모델 개발, 해양-태풍 결합 분야

(미국의 로드아일랜드대학, 캐나다 해양연구소 등)

○ 본 연구는 기초기술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의 matching

fund 형태로 공동 수행

연구비/년
(직접비) ○ 1년차 (2억/년) ○ 2년차 (2억/년) ○ 3년차 (2억/년)

연구 성과물

○ 태풍내습 환경에서 해양반응 관측자료

○ 3차원 북서태평양 해양모델 및 진단장 산정 기술

○ 해양/태풍 접합 모델링 기술

○ 정확도 향상된 태풍 예측 모델



부록 1

[기초기술연구회 STRM 기획]

기후변화 예측 연구

기관명: 한국해양연구원

2008. 8

[기획위원 명단]
위원장: 이 재 학 (한국해양연구원)
위  원: 강 형 구 (한국해양연구원)

김 동 선 (한국해양연구원)
김 철 호 (한국해양연구원)
노 재 훈 (한국해양연구원)
민 홍 식 (한국해양연구원)
박 영 규 (한국해양연구원)
예 상 욱 (한국해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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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M 프로그램 개요1

1-1. 목표 정의 

□ 최종목표

● 2018년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표준 해양 변화 시나리오를 제시함

□ 최종연구결과물 

1) 우리나라 연근해 중장기 해양변동 정량적 진단 및 변화 기작 규명  

● 지역 맞춤형 기후 재분석 자료 생산

●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해역 확인과 변동특성 진단 

●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해역의 위성/부이/선박 감시 관측망 구축

2)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 진단 

● 기후변화의 진행이 해양 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 진단 

● 기후변화가 해양물질순환 특성에 미치는 영향 및 되먹임 과정의 진단  

● 해양산성화의 진행 과정 및 이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예측 제시

3) 우리나라 연근해의 장기 해양변화 시나리오 제시

● 우리나라 기후변화 최적 대기/해양/해빙 요소 모델링  

● 통합기후시스템 모형 정립 

● 우리나라 연근해의 중장기 해양(순환, 수온, 해수면)변화 예측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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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 구성요소 

□ 기후변화 진단 연구

● 동아시아해역 기후변화 진단 기술

● 동아시아해역에 미치는 대양의 영향 평가 기술

● 해양인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용 기술

● 인공위성 활용 광범위 기후변화 감시 기술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 진단 연구 

● 동아시아해역 해양생태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기술

● 기후변화-해양생태계변화 연동성 평가 기술 

● 해양물질순환 과정 정량화 기술 

● 해양물질순환 되먹임 작용 평가 기술 

□ 기후변화 예측 기술 개발 연구

● 기후예측시스템 구축 기술

● 동아시아지역기후예측시스템 구축 기술

● downscaling 기술

● 기후요소모델 접합 기술

● 고해상도모델 운용 기술

● 기후변화시나리오 생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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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활용가치 및 필요성

가. 활용가치

 

가치유형 직접효과(해당부문) 간접효과(타부문)

사용가치

● 해양인자 탐사․감시 기술 및 

독자적 기후 예측기술  확보 

● 기후변화와 해양생태계 상호 작용의 

역량 평가를 위한  기술 확보.

●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 해양생태계의 가치 보존 및 이용을 

위한 정책 개발에 기여

● 기후변화 대응 사회경제 정책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기반 자료 제공

비사용가치

● 전 지구 및 상세한 동아시아 기후

변화 시나리오 확보

● 기후변화와 해양생태계 상호작용의 

불확실성 감소  

● 기후 및 수치모델 분야 연구능력 

향상

● 동아시아 해역 및 대양 관측․감시를 

위한 국제협력관계 증진

● 기후변화과학 분야에서 국가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 기여(예, 기술후진국에 

기후변화 연구 결과 제공)

나. 필요성 

□ 정책적 필요성

국가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은 신뢰도 높은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를 근간으로 함

●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 사회 및 국가 경영 계획 수립을 위한 과학적 기반자료로서 

불확실성이 감소된 국가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가 필요

● 해양생태계의 이상 현상에 대처할 정책적 대응 방안 수립에 요구되는 해양생태계 변화 

예측 시나리오가 필요

●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의 정확도 향상에 필수적인 기후변화 진단과 감시에 지속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

● 정부 5대 국정과제(글로벌코리아) 및 10대 핵심과제(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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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적 필요성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 보유

● 기후변화에 따른 인명, 재산, 국가 연안의 기간산업의 피해 : 태풍, 연안 침수 및 침식

●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변화 : 동식물 서식지 이동, 취약지 생물 멸종

● 전 세계 자원 수급의 불안정 : 생태계 변화(곡물, 수산물), 유전지 파괴(석유)

● 사회적 불안감 해소, 효율적 미래산업 구조로의 재편 및 안정적/균형적 국토개발 

계획에 중요한 기초자료 필요 

● 지구 기후변화 예측 시스템 기술을 포함하는 통합 지구시스템과학의 경제적 효과는 

22.4조원으로 추정(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기술적 필요성

기후변화 예측을 위한 기후변화 모델링 기술 확보가 필요함

● 기후변화 예측능력 향상을 위하여 기후변화 진단 및 감시 자료 필요 

● 기후변화의 양상, 영향 및 크기는 지역/해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우리나라 해역에 

대하여 최적의 기후모델이 필요

● 기후변화 예측 능력의 향상을 위해 해양 물질순환과 기후변화의 진행 속도의 상호

관계를 진단하기위한 기술의 확보가 필요 

● 초고속 계산과학과의 협력으로 미래 국가 신성장 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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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역량 분석2

2-1. 환경 분석 및 이슈 도출

가. 사회경제적 이슈와 STRM 프로그램의 관계

□ 주요 사회경제적 이슈 분석

주요이슈 해당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요인
영향요인의 
가중치

단기 중기 장기

S

S1
자연재해 증가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대비역량 
강화 요구

한국 인근 해역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확한 
평가

3 2 2

S2
해양생태계 이상 현상 발생 
증가에 따른 국민의 우려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반응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

3 2 1

S3
국가차원의 미래 기후 예측 
요구 증가

정확한 기후변화 예측 결과 제시 1 2 3

T

T1
관측 자료 확보 및 지속적 감시 
능력 배양

기후변화 탐사와 모니터링 강화 요구 3 2 2

T2
해양생태계 반응 및 기능변화 
평가 능력 확보

해양생태계 변화 양상의 정확한 규명 및 
되먹임 역량 진단

2 2 3

T3
기후변화 예측에 관한 불확실성 
제거

기후변화 예측의 정확도 및 정밀도 향상 1 2 3

E

E1
기후변화에 의한 경제적 손실 
산출 및 보상 근거 확보

기후변화 진단 및 지속적 감시 3 2 3

E2 해양생태계 이용 가치 향상 해양생태계의 관리 정책 1 2 3

E3
기후변화에 기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연구 결과를 활용한 미래산업구
조 전망

1 2 3

e
e1 해양생태계 보존 해양생태계의 환경 역량 변화 평가 2 2 3

e2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교
란

기후변화 예측 결과를 활용한 해양생태환
경 변화 평가

3 2 2

P
P1

해양기후변화에 대비한 국가적 
노력요구

기후변화에 대비한 장기적 연구지원 정책 2 2 3

P2
기후변화에 기인한 환경 변화로
부터 국민의 생존권 보장

불확실성이 감소된 기후변화 예측 1 2 3

평균 2.00 2.00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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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이슈도출 및 대응전략

구분 내용 대응전략

주요 단기이슈

● 자연재해 증가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대비역량 강화 요구

● 한반도 인근 해역의 기후변화 

진단․감시체계 구축 및 예측시스템 

활용을 통한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작성

주요 장기이슈

● 기후변화 예측에 관한 

불확실성 제거

나. 국가목표와 STRM 프로그램의 관계

□ 국가 아젠다(NA; National Agenda)

구분 내용

NA 명 ● 기후변화 예측․대응기술 개발로 미래 지구재해 대처능력 확보

NA의 

등장배경

● 4차 IPCC보고서는 기후변화를 사실로 받아들였으며, 기후변화 적응과 장기적 

대응은 전지구적 현안 문제가 되었음  

NA의 사회적 

중요성

● 우리나라 주변 해역 수온과 해수면은 전지구 해양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어 연안재해(침수 및 침식)와 수산자원에 대한 국가적 적응정책 

수립은 국가 경영 측면의 중요성이 있음 

NA 해결의 

요구사항 분석

● 저비용의 효율적 해양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가 표준 해양

변화 예측 시나리오 제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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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개발 동향분석

가. 기술 기능전개 및 트리

□ 기술 기능전개(FAST)

● 국가 표준 해양변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 해역의 해양변화를 

진단하여야 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반응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예측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기후변화예측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국가 표준 해양 변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목적기능 기본기능

한반도 인근 해역의 해양 변화를 진단한다

영향을 미치는 대양의 역할을 평가한다

생태계 반응을 평가한다

해양인자·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한다

지구 기후변화예측시스템을 구축한다

동아시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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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트리(Technology Tree)

기본기능

한반도 인근 해역의 해양 변화를 진단한다

영향을 미치는 대양의 역할을 평가한다

생태계 반응을 평가한다

해양인자·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한다

지구 기후변화예측시스템을 구축한다

동아시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한다

2차기능

동아시아해의 해수면/수온 변화를 진단한
다

동아시아해의 물질순환 변화를 진단한다

영향을 미치는 대양을 확인한다

대양-동아시아해의 상관성을 평가한다

종 다양성을 조절하는 기작을 규명한다

물질순환과 생태계의 상관성을 규명한다

한반도 인근 해양요인을 모니터링한다

영향해역(대양)의 변화를 모니터링한다

기후요소모델을 개선한다

기후요소모델 결합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
한다

예측모델을 적분하여 동아시아 기후변화를
예측한다

한반도 인근의 표준해양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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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군(group) 정의

번호 기술군 정의 및 내용 세부기술

1 ● 해양 기후변화 평가

● 기후변화의 진행과정을 

진단하고 기후변화와 

연관된 환경인자들을 

감시함

● 과거기후자료 DB화

● 대기․해양의 기후변화 

추적․감시

● 기후변화 기작 규명

2
● 기후변화-해양 물질순환 

상호 작용   진단 기술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종 다양성 , 생태계 

구조 및 기능 변화를 평가

하고, 기후변화-생태계 

상호작용을 진단함

● 해양생태계 모니터링을 

구축 및 운용

●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영향 진단 및 평가

● 해양 물질순환 특성 및 

되먹임 역량 평가

3 ● 기후변화 예측

● 지구시스템모델을 이용

하여 지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상태를 모의하고 

평가함

● 고기후모델링

● 수치모델링 기술 개선

● 탄소순환모델링

● 전지구 및 지역 기후변화 

예측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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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외 기술발전 현황 및 전망

□ 연구개발 추이

구분 연구개발추이 분석결과

특허
◦ 기후변화 진단․예측에 관련된 연구는 공공성과 기초과학적 성격이 매우 강해 특허 출원은 

미미하여 분석은 의미가 없음

논문

<기술군 1>
◦기후변화 평가 관련 연구는 199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1991년 이후 455건이 발표됨

<기술군 2>
◦1991년부터 최근까지 241건의 
연구논문이 출판되었음

◦2001년부터 기후변화-생태계 변화 
관련 논문의 출판이 증가하였음 

<기술군 3>
◦지역기후모델에 대한 논문은 컴퓨
터의 발달과 더불어 2000년대부터 
발표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기후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에 관한 
논문은 최근 IPCC AR4 보고서 
작성과 연관하여 최근까지 약 400
여편의 논문이 발간되었음

◦또한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
의 기후변화 예측 시스템 모델을 
이용하여 1980년대 이후부터 다양
한 해양, 대기 현상 및 기후요소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목적의 
논문들이 발간되고 있음

◦기후변화 예측 모델의 현재 기후 
모델의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모수화 관련 논문들이 꾸준하게 
발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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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군 1의 논문 발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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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군 3의 논문 발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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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군 2의 논문 발표 추이

총평
◦ 기후변화 평가와 해양생태계 변화 관련 논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 예측과 

기후변화 예측시스템을 이용한 기후변화 현상의 이해에 대한 연구가 급증함
◦ 향후 고해상도 지역기후 모델을 이용한 논문이 급증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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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활동상황

(1) 기술군 1의 주요 연구그룹활동상황

구분 활동상황 추이

국가

● 미국이 전체 논문의 34%를 

차지

●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가 미국 다음

● 상위 4 국가가 전체의 53%를 

차지

1990년 이후 논문 발표 건수의 국가별 분석

연구기관

(출원인)

● 미국 NOAA가 26편으로 

최상위

● 스크립스해양연구소(Univ

Calf San Diego포함)가 18편

으로 2위

● Univ. Washington과 NASA가 

각각 13편

● 아시아 국가에서는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이 8위

1990년 이후 논문 발표 건수의 기관별 분석

연구자

● 대표적인 연구자는 

Roemmich (7건), Nerem (6건)

등임

1990년 이후 논문 발표 건수의 연구자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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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군 2의 주요 연구그룹 활동상황

구분 활동상황 추이

국가

● 17년간의 연구논문은 

미국(89건), 영국(50건),

호주와 프랑스(각각 27건),

캐나다(23건), 독일(18건)을 

중심으로 수행됨

상위 15개 국가의 논문 발표 건수

연구기관

(출원인)

● 연구논문은 NOAA(9건),

AWI(8건), BAS(8건),

CNRS(7건) 및 기타 대학부설 

연구소에서 다수 있음

상위 15개 기관의 논문 발표 건수

연구자

● 대표적 연구자는 S.L.

Chown(6건), D.K.A.

Barnes(5건)이 있지만 

연구자별 연구논문 건수에 

차이가 많지 않음

상위 15명 연구자의 논문 발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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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군 3의 주요 연구그룹 활동상황

구분 활동상황 추이

국가

● 1985년 이후 총 141개 

국가의 논문 8419편을 

분석한 결과, 미국이 3511편,

영국이 955편 독일이 669편 

순으로 분석이 되었음

● 국내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은 86건으로 분석되어 

141개 국가 중에서 22위 

수준에 있음
1985년 이후 논문 발표 건수의 국가별 분석

연구기관

(출원인)

● 총 3601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 NOAA가 

2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NASA 중국 과학원 

미국 NCAR순으로 주로 

미국에 있는 해양, 대기 관련 

연구기관들에서 집중적으로 

연구 또는 논문이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985년 이후 논문 발표 건수의 기관별 분석

연구자

● Latif (41), Jones (34),

Krishunmurti (32)건등으로 

주로 유럽과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주도 되고 있음

1985년 이후 논문 발표 건수의 연구자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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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군 1은 국가간 

협력관계에서 미국과 

영국, 미국과 프랑스의 

협력연구가 활발함에 

비해 외국과의 협력

연구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에 

국한되어 있음

● 기술군 2은 미국과 

영국이 가장 중요한 

협력 국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밖에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도 

미국 또는 영국과 

중요한 협력 국가로

나타나고 있음

● 기술군 3은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국가간 

협력이 두드러지며 

한국은 주로 미국과 

협력관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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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개발 분야

(1) 「기술군 1」분야의 주요 연구개발 분야 

주요 연구개발 분야 변화 추이

● 해양기후변동성 진단 ● 해수면수온의 일차증가추세 등 단순변화 평가를 넘어 수심별 

decadal, interdecadal 변동성 기작을 규명하는 단계

● 대양-동아시아 기후인자 

관측

● 동아시아 해역 및 북서태평양 기후인자의 독립적 관측에서 유

기적 동시관측으로 발전

● 기상인자 및 해류 등 물리환경 모니터링 중심에서 화학인자 

● 기후인자 모니터링 기술 ● 모니터링을 추가하는 과정

(2) 「기술군 2」분야의 주요 연구개발 분야 

주요 연구개발 분야 변화 추이

● 생태계 구조와 기능 진단 ●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 변화 평가를 위한 

장기 모니터링 연구로 전환하는 단계

● 해양 물질순환과 되먹임 

진단

● 기후변화 - 해양생태계 구조변화 - 물질순환 과정변화 -기후

변화로 연결되는 해양물질순환과 되먹임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 연구로 전환하는 단계

● 해양 산성화 영향 진단 ● 해양산성화에 의한 생태계 교란이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비

하기 위한 연구 프로그램들이 시작되는 단계



- 17 -

(3) 「기술군 3」분야의 주요 연구개발 분야 

주요 연구개발 분야 변화 추이

● 기후요소모델 개발 ● 컴퓨터의 발달로 병렬처리를 이용한 고해상도 모형으로 변해

가는 추세로 다양한 물리/화학/생물학적 현상의 사실적 구현 

가능

● 기후요소모델 접합 ● 모형의 종류가 증가하고, 다양성이 커짐에 따라 여러 가지 

모형을 접합할 수 있는 범용 coupler의 개발이 증가하는 추세

● 모델의 모수화 ●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격가 규모의 현상에 대한 

연구 증가

● downscaling 기술 개발 ● 대양의  기후모델과  지역기후모델을  결합하기  위한 

down-scaling 연구 증가

● 모델 검증 ● 관측자료 증가에 따라 세밀한 비교검증 수행 및 검증을 위한 

공동연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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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발전 단계 및 향후 연구개발 방향

기술군 현재 기술발전단계 향후 연구개발방향

해양 기후
변화 평가

●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와 

개별적인 지역해 기후변화 평가가 

대부분이며 일부 대양-지역해 기후

변화 연관성 평가가 진행 중

● 육지의 고정점에서 대기 기후인자를 

감시하거나 해양의 물리인자 감시가 

주류

● 대양-지역해간 기후변화 연관성에 

대한 심층 평가

● 해상의 대기 기후인자 감시 증가와 

해양 물리인자 외 화학․생물 인자 

감시 추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반
응 진단

● 국지적 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중

● 해양산성화 진행 및 생태계 반응에 

대한 연구 시작

●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진단 

기술 개발 중

● 체계적인 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활용

● 시범해역에 대한 해양산성화 진행 

및 생태계 반응에 대한 영향 예측

●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평가 및 예측 기술 개발

기후변 화 
예측

●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제시 중이나 기관마다 큰 편차 존재

● 지역기후시나리오 생산 시도 중

● 전지구모델-지역모델 접합에 

down-scaling을 이용한 일방적 둥지

격자방법 적용 

● 정확도가 높은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을 위한 모델 검증․개선

● 지역기후모델 개발로 고해상도 지역

기후시나리오 제시 

● 양방향 둥지격자방법을 적용한 

전지구모델-지역모델 접합

총평

●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기 위한 국가별 고유의 기후변화

예측 시스템을 구축․개선

● 향후 고해상도 지역기후모델 구축 및 이를 이용한 지역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연구 진행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진단 및 예측 기술은 효율적 생태계  

이용․관리에 중요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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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및 논문 조사표

특허: 해당사항 없음
<세계 논문 조사표>

관련논문
주저자 게재연도 기관/조직 논문제목 저널명 및 볼륨

Guan, B. 2008 Univ.
Maryland

Pacific Sea Surface Temperatures in the
Twentieth Century: An Evolution-Centric Analysis

of Variability and Trend

Journal of
Climate

Chen, J. 2008 Univ.
Maryland

The spatiotemporal structure of twentieth-century
climate variations in observations and reanalyses.

Part I: Long-term trend

Journal of
Climate

Wong, C. 2007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ariations in nutrients, carbon and other
hydrographic parameters related to the 1976/77

and 1988/89 regime shifts in the sub-arctic
Northeast Pacific

Progress in
Oceanography

Lefevre, N. 2008
Université
Pierre et

Marie Curie

Variability of fCO2 in the Eastern Tropical
Atlantic from a moored buoy

Jornal of
Geophysical

Research

Cianca, A. 2007 Arizona State
University

Decadal analysis of hydrography and in situ
nutrient budgets in the western and eastern

North Atlantic subtropical gyre

Jornal of
Geophysical

Research

R.A. Feely 2004 NOAA Impact of anthropogenic CO2 on the CaCO3
System in the oceans Science

M.
Edwards 2004 SAHFOS Impact of climate change on marine pelagic

phenology and trophic mismatch Nature

A.R.
Longhurst 1991

Bedford
Institute of
Oceanogr.

Role of the marine biosphere in the global
carbon-cycle

Limnol.
Oceanogr.

V.J. Fabry 2008 California
State Univ.

Impacts of ocean acidification on marine fauna
and ecosystem processes

ICES Journal of
Marine Science

G.
Beaugrand 2003 CNRS Plankton effect on cod recruitment in the North

Sea Nature

K.M.
Brander 2007 ICES Global fish production and climate change PNAS

Mantua
A.J 1997 Univ.

Washington
A Pacific interdecadal climate oscillation with

impacts on salmon
Bull. Amer.
Meteo. Soc.

Y. Zhang 1997 Univ.
Washington ENSO-like interdecadal variability: 1900-93

Journal of
Climate

차별화 내용 및 확보 방안
● 대양의 해표면온도의 장기 변동 평가에 관측자료 및 재분석자료를 이용하는 연구가 활발

하며 동아시아해역의 해양기후변화 규명에도 관측자료 뿐만 아니라 재분석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 해양물리인자 뿐만 아니라 영양염, 탄소 등 화학인자들의 장기 변동성 등을 장기적 고정점 
관측자료를 통해 규명하는 연구가 있으며 이러한 예처럼 기후변화 규명을 위해서는 장기적,
고정적 관측 및 모니터링이 수행을 통해 장기자료가 확보되어야 함

● 기후 변동성 평가에 지속적 현장관측 자료와 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자료의 활용성이 
크므로 해양 인자 장기 감시망 구축에 해양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위성 활용이 요구됨

●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변화, 산성화 영향, 해양 물질순환, 되먹임에 
초점을 둠

● 장기적인 생태계 변화를 파악 하기위한 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기술의 개발이 
요구됨

● 현재 기후 변동성을 모의할 수 있는 기후 예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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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수준 및 기술역량 분석

□ 기술군의 기술수준

● 기술수준 벤치마크

<선진 기술수준 조사표>

기술군 기술명칭
중요도 

가중치

현재 기술수준 주요 시장요구사항 미래

기술 

수준
소관기관

벤치
마크
(SIO)

세계

최고
주요 기술발전요인

해양 기
후변화 
평가

기후자료 DB화 20
20%,

(DB완성도)
75% 80%

고정밀 DB구축 100%
(완성률)시공간 해상도 및 정확도 향상

동아시아 해역 
기후변화 변화평가

20
40%

(평가도)
60% 70%

장기 변동성 평가 100%
(정확도)통합적 변동성 규명

지역해 기후변화 
인자 관측․감시

40
30%

(항상성)
60% 60%

관측․감시의 항상성 100%
(활용성)정밀 자료의 지속적 생산

대양-동아시아해 
상관성 평가

20
20%

(기작 평가도)
40% 50%

원격상관도 규명 100%
(정확도)대기․해양인자 변화 상관성 평가

가중평균 기술수준 100 28% 59% 64% 100%

기후변
화에 따
른 해양 
생태계 
반응 진
단

종다양성 및 
생태계 생산성 
진단 기술

30
20%

(정확도)
60% 70%

종다양성․생물생산력 변화 규명 100%
(정확도)

장기적 감시 자료 확보

해양산성화 진행 
및 영향 진단 기술

20
20%

(정확도)
40% 70%

해양산성화의 환경․생태적 
문제점 평가 100%

(정확도)산성화 진행 및 생태계 영향 평가 
기술

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용 

기술
15 30% 75% 90%

생태관련 지수의 장기 감시 100%
(활용성)생태계모니터링 기술 개발

해양 물질순환 
특성 및 되먹임 

진단 기술
20 20% 50% 80%

해양의 되먹임 현상 진단 100%
(정확도)생지화학 순환 분석 기술

해양먹이망 평가 
기술

15 30% 40% 70%
해양 생물생산성 예측 100%

(정확도)먹이망 효율 분석기술 
가중평균 기술수준 100 23% 53% 76% 100%

기후변
화 예측

대기모델링 기술 30
10%

(정확도, 활용성)
70% 70%

정확도와 해상도 향상 100%
(정확도)병렬처리기술과 연산능력

해양모델링기술 30
40%

(정확도,, 활용성)
50% 60%

정확도와 해상도 향상 100%
(정확도)병렬처리기술과 연산능력

요소모델접합기술 20
15%

(성분모형 결합 
능력)

50% 60%
통합시스템 모형의 수요증가

100%
(벙용성)다양한 성분모델의 접합

모수화기술 20
20%

(아격자규모현상 
이해정도)

50% 60%
아격자 규모현상의 개선

100%
(활용성)모델의 정확도 개선

가중평균 기술수준 100 22% 56% 6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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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기관 대비 소관기관 기술개발역량

● 기술군 1의 벤치마크 대상으로 미주 지역 대표 기관인 SIO(미국 스크립스해양연구소)와 

유럽지역 대표기관인 IFREMER(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소)를 선정하였음

● 기술군 2의 벤치마크 대상으로 미주 지역 대표 기관인 SIO(미국 스크립스해양연구소)와 

영국해양과학정책전략 Oceans 25를 수행중인 NOCS(Southampton 국립해양연구소)를 

선정하였음

● 기술군 3의 벤치마크 대상으로 NCEP, NCAR 등과 같은 국가 기관 및 현업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후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막대한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미국해양대기청(NOAA)과, 일본의 우주개발 사업단과 해양

연구개발기구가 공동 설립한 FRONTIER Research Center를 선정하였음

<경쟁기관 대비 소관기관 수준>

기준
소관기관 벤치마크1 벤치마크2

(한국해양연구원) (SIO) (IFREMER)

해양 기후변화 
평가

연구예산 3 5 5

연구인력 3 5 5

연구기자재 3 5 4
연구경험 3 5 4
평균 3.0 5.0 4.5

기준
소관기관 벤치마크1 벤치마크2

(한국해양연구원) (SIO) (NOCS)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 진단

연구예산 3 5 5

연구인력 3 5 4

연구기자재 3 4 4
연구경험 3 5 4
평균 3.0 4.75 4.25

기준
소관기관 벤치마크1 벤치마크2

(한국해양연구원) (NOAA) (Frontier)

기후변화 예측

연구예산 3 5 5

연구인력 3 5 4

연구기자재 3 5 5
연구경험 3 5 4
평균 3.0 5.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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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관 대비 소관기관 역량 비교>

해양연구원 SIO IFREMER

연구인력

연구예산

연구경험

연구기자재

0

1

2

3

4

5

해양 기후변화 평가

해양연구원 SIO NOCS

연구인력

연구예산

연구경험

연구기자재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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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연구원 NOAA Frontier

연구인력

연구예산

연구경험

연구기자재

0

1

2

3

4

5

기후변화 예측

2-4. SWOT 분석

□ SWOT 요소 도출

외부환경 요소

● E1 :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사회적 관심 증가

● E2 : 국가 경제력에 맞는 기후변화 연구

● E3 : 체계적인 진행에 따른 연구 완성도보다 성급한 성과 요구 풍토

● E4 : 기후변화 진단의 정밀성에 대한 수요 증가

● E5 : 지속적인 기후변화 관측․감시 기술 확보 필요

● E6 :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구조와 기능 변화 평가․관리 필요

● E7 : 정밀한 기후변화 예측 결과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영향 평가 계획 수립 요구

내부환경요소(강점) 내부환경요소(약점)

● S1 : 다분야․다학제 연구인력 보유

● S2 : 다양한 국제 협력 경험

● S3 : 기후변화 진단․관측기술 확보

● S4 : 생태계 기능 연구 잠재 능력 보유

● S5 : 기후요소 모델 운용 경험

● W1 : 관련 연구에 대한 지속적 지원 부족

● W2 : 국제 공동 연구의 부족

● W3 : 대형 프로젝트의 부족

● W4 : 연구인력 확충 제약

● W5 : 기후요소 모델의 결합 능력 및 운용

경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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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OT 분석표 작성

<SWOT 분석표 예시>

외부환경 단기이슈 합

내부환경 E1 E2 E3 E4 E5 E6 E7

강점 S1 1 2 -2 2 2 2 2 9 SO

S2 2 2 -1 0 2 1 0 6
S3 2 2 -1 2 2 0 1 8
S4 0 1 -2 1 1 2 2 5
S5 0 0 -2 0 0 0 2 0 ST

약점 W1 1 -2 -2 -2 -1 0 -1 -7

W2 1 -2 -2 1 1 0 0 -1 WO
W3 0 -2 -1 -1 -2 -1 -2 -9 WT
W4 -1 0 -1 -1 0 -1 -1 -5
W5 0 0 -2 0 0 0 -1 -3
합 6 1 -16 2 5 3 2 3

O T

외부환경 장기이슈 합

내부환경 E1 E2 E3 E4 E5 E6 E7

강점 S1 1 2 -2 2 2 2 2 9 SO

S2 2 2 -1 0 2 1 0 6
S3 2 2 -2 2 2 0 1 7
S4 0 1 -2 1 2 2 1 5
S5 0 0 -2 0 0 1 2 1 ST

약점 W1 1 -1 -2 -2 -2 0 -2 -8 WT

W2 0 -1 -2 1 0 0 0 -2
W3 0 -2 -1 -1 0 -1 -1 -6
W4 -1 0 -1 -1 0 -1 -1 -5
W5 0 1 -2 0 0 0 0 -1 WO
합 5 4 -17 2 6 4 2 6

T O

● 7개 외부환경 요소와 10개 내부환경 요소를 선정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외부환경은 단기적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나타남. 그러나 

체계적인 연구 진행을 방해하는 성급한 성과 요구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분야에 걸친 연구인력를 보유하고 있는 점과 기후변화 진단․관측기술 확보하고 

있는 점이 외부요인에 대한 강점으로 나타난 반면, 지속적인 지원이 부족한 점과 

대형 프로젝트가 부족한 점이 약점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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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전략 수립

● 단기대응전략

분야 내용 대응전략

SO ● 다분야․다학제 연구인력 보유
● 기후변화 진단․감시에 다학제적 

연구 추진

ST ● 기후요소 모델 운용 경험
● 통합모델 구축에 요소모델 운용 

경험을 극대화 방안 모색

WO ● 국제 공동 연구의 부족

● 기후변화 연구에 대한 국내․국제 

사회의 요구에 맞는 국제 공동 

프로그램 기획․수행

WT ● 대형 프로젝트의 부족
● 다분야 연구를 위한 대형 프로

젝트 기획․수행 강화

● 장기대응전략

분야 내용 대응전략

SO ● 다분야․다학제 연구인력 보유
● 기후변화 감시․예측에 다학제적 

연구원 참여

ST ● 기후요소 모델 운용 경험
● 요소모델 개선 및 통합모델 구축에 

운용 경험 활용

WO
● 기후요소 모델의 결합 능력 및 운

용경험 부족

● 연구원 재교육, 외부인력 활용 및 

국제협력을 통한 약점 극복

WT ● 관련 연구에 대한 지속적 지원 부족
● 단기 성과 위주 사업을 탈피한 

장기적 안목의 연구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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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목표 설정3

3-1. 연구개발의 목표

□ 연구개발의 단계별 및 총괄 목표

<총괄목표 및 단계별 세부목표>

목 표

총괄목표(2018년)
한반도 인근 해역의 기후변화를 진단 감시하고 예측 표준시나리오를 

생산

단계별 세부목표 목 표 연구개발 내용과 범위

1단계 (2013년)

● 기후변화 진행과정을 진단
하고 관측하기 위한 기반 
기술 획득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의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과 진단 기술 획득

● 기후변화 예측시스템에 
필요한 원천 기술 확보  
및 기후요소 모형들의 이해

● 한반도 인근 해역의 해양 기후변화 
평가

● 동아시아 해양기후에에 영향을 
미치는 대양의 영향 평가

● 동아시아해 및 대양의 해양인자에 
대한 감시망 구축

● 기후변화가 한반도 인근해의 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변화에 미치는 영향 
평가

● 기후변화와 해양물질순환의 상호작용 
평가 기술 개발 

● 기후요소 모델 진단 

● 기후요소들의 물리과정 이해 및 모수화 
과정 개발

● downscaling 기법 연구 

2단계 (2018년)

● 한반도 기후변화 기작을 
규명하고 해양인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 및 감시

● 기후변화와 해양생태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지속적 
감시 및 분석 능력 정밀화

● 기후변화 예측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모델들의 
결합 및 이를 통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작성

● 한반도 인근해역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규명

● 동아시아해 및 대양의 해양인자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

● 기후변화와 해양물질순환의 상호작용 
예측 수준의 기술 개발

● 기후요소 모델링의 결합 기술 확보

● 모델 병렬화 기술 

● 모델링 진단 및 결과 분석

● 지역기후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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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개발 목표 수준 및 목표설정 근거

연구목표의 수준
예상되는 세계 

최고수준
세계최고수준 
대비 국내수준

연구목표의
설정 근거

총괄목표
(2018)

● 오차율 30% 이하의 
미래 해양 기후  
예측시나리오 생성

● 미래 해양기후를 
오차율 20% 이하로  
예측

● 독 자 적 인 
기 후 변 화 
예측 능력 
부재

● 동아시아해 기후
변화 예측시나리오 
제시

현재 수준
(2008)

● 동아시아해 수온의 
장기변화 평가

● 비정기적 해양인자 
관측

● 한반도 주변해역 
생태계의 구조적 
평가

● 기후요소 모델을 연구
기관, 대학에서 운용

● 해표면수온의 변동
성 평가 및 여러 
해양인자의 지속적 
관측

● 기후변화 -해양생
태계의 상호작용 
평가

● 기후변화 예측시스
템을 이용해서 전
지구 기후변화 시
나리오 제시 

25%

● 동아시아해 기후
변화 평가 요구

● 해양생태계의 장기
적 변화 연구를 
위한 기반 환경의 
필요

● 독자적 기후예측시
스템의 필요

1단계 목표
(2013)

● 한반도 인근 해역의 
물리 화학적 변동성 
평가․감시

● 한반도 인근해역의 
생태계 구조 및 기능
변화 평가․감시

● 기후변화 예측 시스
템 구축에 필요한 
요소모델의 원천 기
술 확보  및 요소모
델들의 특성 이해 

● 해표면 수온 외 여
러 해양인자의 장
기변화 평가

● 기후변화-해양생태
계의 상호작용의 
정량적 평가  

● 고해상도 기후예측
시스템을 이용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시

60%

● 지역해 기후변화 
평가 및 감시

● 한반도 주변해역 
해양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 변화 파악
에 요구되는 기술 
필요

● 고해상도 모델링 
기술 필요

2단계 목표
(2018)

● 대양-지역해 기후변
동 상관성 규명 및 
지속적 기후변화 감시

● 기후변화와 해양생
태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지속적 감시 
및 분석 능력 정밀화

● 기후변화 예측 시스
템을 구성하는 기후 
요소 모델들의 결합 
및 이를 통한 기후
변화 시나리오 작성

● 지역해에 미치는 
대양의 영향을 80%
수준에서 평가

● 기후변화-해양생태
계의 상호작용의 
장기예측 및 정량
적 평가  

● 통합지구시스템모
델링과 고해상도 
지역 기후변화 시
나리오 제시

80%

● 대양-지역해 상관성 
평가 및 감시

● 한반도 인근해역 
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변화 예측에 
요구되는 기술 필요

● 고해상도 지역 기
후변화 시나리오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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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기술개발과제 도출4

4-1. 중점기술개발과제 후보군 도출

□ 중점기술개발과제 후보군

<중점기술개발과제>

프로그램 목표 필요기술 및 기술적 
도전과제

중점기술개발과제
단계별 목표 세부내용

기후변화 및 영
향 평가․예측 
기반 기술 확보

1단계 (-2013년)

● 기후변화 진단

● 기후변화 모니터링

● 기후변화 진단 기술

● 기후변화 관측 및 모니
터링기술

PC-01
● 해양 기후변화 진단 

및 관측

PC-02 ● 고기후 진단

PC-03
● 에어로졸 및 온실

기체 모니터링

● 종 다양성 및 생태계 기
능 변화 진단

● 기후변화와 해양물질순환
의 상호작용

● 해양 생태계 구조 및 기
능평가 기술

● 물질순환과정 평가 기술  

PC-04
● 해양생태계 반응 진단 

기술

PC-05 ● 해양먹이망 분석 기술

● 기후변화 예측 기술

● 기후예측 시스템 구축

● 기후요소 시스템 모델링 
기술

● 기후변화 메커니즘 연구

PC-06 ● 기후변화예측기술

PC-07 ● 탄소추적기술

한반도 인근 해
역의 기후변화 
진단․감시 및  
예측 표준시나
리오 생산

2단계 (-2018년)

● 대양 및 연근해 해양 장
기 감시망 구축 신기술 
개발

● 우리나라 연근해 해양변
동의 내부 및 대양 요인 
기작 규명

● 장기 모니터링 신기술 
개발

● 해양-대기간 대규모 원격
상관성 평가

PC-01
● 해양 기후변화 진단 

및 관측

PC-02 ● 고기후 진단

PC-03
● 에어로졸 및 온실기체 

모니터링

● 한반도 인근해의 생태계 
기능 변화 예측 능력 확보

● 기후변화와 해양물질순환
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
능력 정밀화

● 해양 생태계 기능 변화 
예측 기술

● 해양의 되먹임 역량 변
화 예측 기술

PC-08
● 해양생태계 반응 예측 

기술

PC-05 ● 해양먹이망 분석 기술

● 기후요소 모델 결합

● 지역기후변화 모델링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작성

● 병렬화 기술

● 기후요소 모델 결합기술

PC-06 ● 기후변화 예측 기술

PC-07 ● 탄소추적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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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점기술개발과제 후보군의 우선순위 결정

가.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 중점기술개발과제 선정기준

<중점기술개발과제 선정기준>

구분 선정 평가의 주안점 가중치

기술적 중요성

• 세계 최고 수준과의 경쟁성

• 고유 기술 확보 가능성 여부

•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개발이 필요한 정도

• 기술적 세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 여부

15

경제적 중요성

• 새로운 시장 및 수요 창출 가능성 여부

• 관련분야의 시장성과 성장요인 여부

• 기후변화협약의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 여부

• 개발기술의 상업적 활용 여부

15

국가전략적 중요성

• 미래 국가의 성장동력과의 연계성

• 국가 연구개발 정책과의 연관성 여부

• 국민복지에 기여 여부

• 국가사회적 이슈에 해당되는지 여부

25

연구소의 기술능력

• 기관의 목표와 부합하는지의 여부

• 기관의 고유 미션에 부합하는지 여부

• 타 기관과의 차별성 여부

• 기술 개발의 실현 가능성 여부

• 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 여부

25

기타

• 연구기관간 협동연구 시너지 효과 여부

• 학제간 협동연구 가능성 여부

•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도 여부

20

소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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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점기술개발과제 후보군 우선순위

<중점기술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중점기술개발과제

선 정  기 준
우선
순위

선정여부
(O/X)기술적 

중요성
경제적 
중요성

국가
전략적
중요성

연구소의 
기술능력

기타 계

PC-01
해양 기후변화 
진단 및 관측

4 4 5 4 4 21 1 O (P-01)

PC-02 고기후 진단 3 3 3 2 2 13 2 X

PC-03
에어로졸 및 
온실기체 
모니터링

4 4 5 1 2 16 1 X

PC-04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 

진단 
4 4 5 3 4 20 1 O (P-02)

PC-05
해양생태계 
먹이망 분석

3 3 2 3 2 13 2 X

PC-06
기후변화 
예측기술

4 4 5 2 3 18 1 O (P-03)

PC-07 탄소추적기술 4 3 3 1 1 12 2 X

PC-08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 

예측 
4 4 4 2 1 15 2 X

다. 중점기술개발과제별 중요도 및 확보방안

중점기술개발과제
중요도 확보방안

높음(H) 중간(M) 낮음(L)
소관기관

단독개발(R)
공동개발(C)

외부
아웃소싱(I)

P-01 해양 기후변화 진단 및 관측 ○ ○

P-02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 진단 
○ ○

P-03 기후변화 예측 기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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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중점기술개발과제별 목표 및 핵심기술 도출

가. 전략성능 요건

□ 중점기술개발과제별 전략성능 및 내용

중점기술개발과제 목  표 전략성능 및 내용
핵심기술과제

명칭 중요도
확보
방안

P-01
해양 기후
변화 진단 
및 관측

● 한반도 인근 
해역의 기후
변화 진단 기반 
구축

● 지속적 해양
인자 변화 모니
터링 체계 구축 
및 탐사

● 수평해상도 0.5도 이상의 해
양기후재분석 자료 생성

● 동아시아해 수온-해수면 변화 
특성 진단

● 대양-동아시아해 기후변화 상
관성 평가

● 해양 기후변화 
진단

H C

● 기후변화 해양인자 시계열 확
보 체계 구축

● 조사선을 활용한 간헐적 해양
특성 공간 특성 평가

● 광범위 해양기후변화 감지기
술

● 기후변화 해양
인자 관측 및 
모니터링

H C

P-02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반
응 진단

●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인근해역 생
태계의 구조 
및 기능 변화 
진단

● 기후변화-해양
물질순환과정
의 파악과 
되먹임 역량 
평가

● 동아시아해의 기후변화가 
한국주변해의 생태계 구조,
및 기능 의 변화와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진단

● 종 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
변화 진단

H C

●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물질
순환 과정의 변화와 되먹임 
역량 평가

● 기후변화-해양
물질순환 상호
작용 진단

H C

P-03 기 후 변 화 
예측기술

● 기후변화 예측
을 위한 지구
기후변화 예측 
시스템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기후변화예측 
기후시스템 
모형 구축

● 지구기후요소 시스템 모형 
물리적 이해

● 기후요소 시스템 모형 결합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기후변화 예측 

● 지구기후변화
예측시스템 
개발

H C, I

● 지역규모의 고해상도 기후
변화시나리오 생산

● 고해상도 성분모형(해양/대기
/식생/에어로졸) 구축

● 성분모형 접합

● 광역 변화에 대한 지역규모의 
변화 평가

● 동아시아기후
변화예측 시스
템구축

H C,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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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기술과제

□ 핵심기술과제의 특징

핵심기술
과제번호 

핵심기술
과제명

주요내용 목표
요소기술

명칭
중요
도

확보
방안

CT-01 해양기후변
화진단

● 한반도 인근해역의 
기후변화 특성을 
진단하고 대양과의 
상관성을 평가

● 동아시아해와 
대양의 기후변
화 특성 및 상
관성 규명

동아시아해 기후변화 특
성 진단

H R

대양-동아시아해 기후변화 
상관성 진단

H C

기후재분석자료 DB화 M R

CT-02

기 후 변 화 
해 양 인 자 
관측 및 모
니터링

● 장기간 해양관측장비 
계류, 관측장비 자동화,
실시간 자료전송

● 실시간 연속적
인 해양관측 
자료 확보

해양인자 시계열 관측시
스템 구축․운용

H R

해양기후변화 탐사 H R

원격탐사 활용기술 개발 H C

CT-03 종 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 평가

●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해의 
생태계 구조 및 기능 
변화를 평가

● 해양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
의 변화 양상 
규명 

종 다양성 조절 메카니즘 
진단

M R

생태계 구조 및 생산성 
진단

H R

연안생태계의 건강성 평
가 및 관리

H R

CT-04

기후변화 -
해양생태계 
상 호 작 용 
진단 

●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물질순환 특성을 
규명하고 되먹임 
역량을 평가

● 해양의 기후변
화 조절 역량 
평가

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용

H C

해양물질 순환 특성 및 
되먹임 진단

H R

해양 산성화 진행 및 영
향 진단

H C

CT-05
지구기후변
화예측시스
템 구축

● 지구 기후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예측 시스
템을 구축하고 다양
한 시나리오아래에
서 기후변화 예측 
수행

● 지구 기후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

대기 모델링 기술 H I
해양 모델링기술 H C
지표식생 모델링기술 M I
대기화학모델링기술 M I
빙권 모델링기술 M C
병렬화기술 M I
기후요소 모수화진단기술 M C

기후요소모델접합기술 H I

CT-06

동아시아기
후변화예측
시스템구축

● 고해상도 동아시아 
성분모형(해양/대기/
식생/에어로졸)을 구
축하고  접합하여 지
구규모 변화에 대한 
동아시아 지역규모의 
변화를 평가

● 고해상도 기후변화시
나리오를 생산

● 동아시아기후
변화예측시스
템구축

동아시아 대기 모델링 기
술

H I

동아시아 해양 모델링기
술

H C

동아시아 지표식생 모델
링기술

M I

동아시아 대기화학 모델
링기술

M I

아격자규모 모수화 기술 M C
모델검증기술 M C
downscaling 기술 H C
coupler 개발기술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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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드맵5

5-1. 중점기술개발과제 수행관계

가. 중점기술개발과제1 수행관계 분석

□ 중점기술개발과제1의 수행관계도

해양 기후변화
진단 및 관측

해양 기후변화 진단

기후변화 해양인자
관측 및 모니터링

동아시아해 기후변화 특성 진단

대양-동아시아해 기후변화 상관성 진단

기후재분석자료 DB화

해양기후변화 탐사

해양인자 시계열 관측시스템 구축․운용

원격탐사 활용기술 개발

나. 중점기술개발과제2 수행관계 분석

□ 중점기술개발과제2의 수행관계도

기후변화에 따른 해
양생태계 반응진단

기후변화-생태계
상호 작용 진단

종 다양성 조절 메커니즘 진단

해양 물질순환 특성 및 피드백 진단

해양 산성화 진행 및 영향 진단

종 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 평가

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용

연안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관리 기술

생태계 구조 및 생산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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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점기술개발과제3 수행관계 분석

□ 중점기술개발과제3의 수행관계도

기후변화
예측기술

지구기후변화
예측시스템 구축

동아시아 기후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

전지구 대기/해양 모델링 구축

지표/대기화학/빙권 모델링 구축

병렬화

기후요소진단

모델링 접합기술

동아시아 대기/해양 모델링 구축

동아시아 지표/대기화학/빙권 모델링 구축

Downscaling 기술

아격자규모 모수화

모델검증



- 35 -

5-2 중점기술개발과제 로드맵

가. 중점기술개발과제 1 로드맵

현재 1단계 2단계

동아시아해 기후변화 특성 진단R
H

동아시아해 기후변화 특성 진단R
H

기후 재분석자료 DB화R
H

기후 재분석자료 DB화R
H

대양-동아시아해 기후변화 상관성 진단C
H

대양-동아시아해 기후변화 상관성 진단C
H

해양 기후변화
진단

C
H

해양 기후변화
진단

C
H

해양 기후변화

진단 및 관측
C

H 해양 기후변화

진단 및 관측
C

H

해양인자 시계열 관측시스템 구축 운용R
H

해양인자 시계열 관측시스템 구축 운용R
H

해양기후변화 탐사R
H

해양기후변화 탐사R
H

기후변화 해양인
자 관측 및 모니

터링
C

H 기후변화 해양인
자 관측 및 모니

터링
C

H

원격탐사 활용기술 개발C
H

원격탐사 활용기술 개발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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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점기술개발과제 2 로드맵

현재 1단계 2단계

종 다양성 조절 메커니즘 진단R
H

종 다양성 조절 메커니즘 진단R
H

연안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관리 기술R
H

연안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관리 기술R
H

생태계 구조 및 생산성 진단R
H

생태계 구조 및 생산성 진단R
H

종 다양성 및 생
태계 기능 평가

R
H

종 다양성 및 생
태계 기능 평가

R
H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반응진단

C
H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반응진단

C
H

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용C
H

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용C
H

해양 물질순환 특성 및 되먹임 진단R
H

해양 물질순환 특성 및 되먹임 진단R
H

기후변화-생태계
상호 작용 진단

C
H

기후변화-생태계
상호 작용 진단

C
H

해양 산성화 진행 및 영향 진단C
H

해양 산성화 진행 및 영향 진단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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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점기술개발과제 3 로드맵

현재 1단계 2단계

H
I 전지구 및 동아시아 대기 모델링 기술

H
I 전지구 및 동아시아 대기 모델링 기술

H
C 전지구 및 동아시아 해양 모델링 기술

H
C 전지구 및 동아시아 해양 모델링 기술

H
C

지구기후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

H
C

지구기후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

H
C

기후변화
예측 기술

H
C

기후변화
예측 기술

H
C

동아시아 기후변화
예측시스템 구축

H
C

동아시아 기후변화
예측시스템 구축

M
I 전지구 및 동아시아 지표식생 모델링 기술

M
I 전지구 및 동아시아 지표식생 모델링 기술

M
I 전지구 및 동아시아 대기화학모델링기술

M
I 전지구 및 동아시아 대기화학모델링기술

M
C 전지구 빙권 모델링 기술

M
C 전지구 빙권 모델링 기술

M
I 전지구 및 동아시아 지표식생 모델링 기술

M
I 전지구 및 동아시아 지표식생 모델링 기술

M
C 아격자 규모 모수화 기술

M
C 아격자 규모 모수화 기술

M
C 모델 검증 기술

M
C 모델 검증 기술

M
C

기후요소 모수화 진단 및

아격자 규모 모수화 기술

M
C

기후요소 모수화 진단 및

아격자 규모 모수화 기술

M
I

Coupler 개발 기술 및

기후요소 모델 접합기술

M
I

Coupler 개발 기술 및

기후요소 모델 접합기술

H
C Downscaling 기술

H
C Downscaling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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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총괄로드맵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해양 기후변
화 진 단 및
관측

해양 기후변화 진단C
H

해양 기후변화 진단C
H

기 후 변 화 에
따른 해양생
태계 반응진
단

기후변화 예
측기술

현재 1단계 2단계

기후변화 해양인자 관측 및 모니터링C
H

기후변화 해양인자 관측 및 모니터링C
H

종 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 평가C
H

종 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 평가C
H

기후변화-생태계 상호 작용 진단C
H

기후변화-생태계 상호 작용 진단C
H

지구기후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C
H

지구기후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C
H

동아시아 기후변화 예측시스템 구축C
H

동아시아 기후변화 예측시스템 구축C
H

총괄목표

기후변화와 생태계반응 진단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반 기술 확보

해양변동 기작 규명 및 대양·
연근해 장기 감시망 구축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작성
및 생태계 반응 예측

한반도 인근 해역
의 기후변화 진단·
감시와 예측 표준

시나리오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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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중점기술개발과제 추진계획

가. 중점기술개발과제 1 추진계획

□ 중점기술개발과제1의 업무구조도

20’09-’13김철호

예산기간책임자

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동아시아해 기후변화 특성 진단

20’09-’13김철호

예산기간책임자

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동아시아해 기후변화 특성 진단

10’09-’13김철호

예산기간책임자

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기후재분석자료 DB화

10’09-’13김철호

예산기간책임자

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기후재분석자료 DB화

10’09-’13김철호
예산기간책임자

연세대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대양-동아시아해 기후변화 상관
성 진단

10’09-’13김철호
예산기간책임자

연세대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대양-동아시아해 기후변화 상관
성 진단

40’09-’13김철호

예산기간책임자

서울대,연세대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해양 기후변화 진단

40’09-’13김철호

예산기간책임자

서울대,연세대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해양 기후변화 진단

100’09-’13이재학

예산기간책임자

서울대,연세대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해양 기후변화 진단 및 관측

100’09-’13이재학

예산기간책임자

서울대,연세대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해양 기후변화 진단 및 관측

25’10-’13김동선

예산기간책임자

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해양인자 시계열 관측시스템 구
축 운용

25’10-’13김동선

예산기간책임자

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해양인자 시계열 관측시스템 구
축 운용

10’10-’13강석구

예산기간책임자

서울대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원격탐사 활용기술 개발

10’10-’13강석구

예산기간책임자

서울대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원격탐사 활용기술 개발

25’09-’13이재학
예산기간책임자

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해양기후변화 탐사

25’09-’13이재학
예산기간책임자

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해양기후변화 탐사

60’09-’13이재학

예산기간책임자

서울대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기후변화 해양인자 관측 및 모니터
링

60’09-’13이재학

예산기간책임자

서울대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기후변화 해양인자 관측 및 모니터
링



- 40 -

□ 중점기술개발과제1의 협력기관 및 재원표

<중점기술개발과제1의 협력기관 및 재원표>(억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주관
기관

협력
기관

주관
기관

협력
기관

주관
기관

협력
기관

주관
기관

협력
기관

주관
기관

협력
기관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해양 기후변화 
진단 및 관측

해양연 연세대 해양연
서울대 
연세대

해양연
서울대 
연세대

해양연
서울대 
연세대

해양연
서울대 
연세대

19 1 19 2 19 2 17 2 17 2
해양기후변화 

진단
해양연 연세대 해양연 연세대 해양연 연세대 해양연 연세대 해양연 연세대

7 1 7 1 7 1 7 1 7 1
기후변화 

해양인자 관측 
및 모니터링

해양연 해양연 서울대 해양연 서울대 해양연 서울대 해양연 서울대

12 12 1 12 1 10 1 10 1

□ 중점기술개발과제1의 추진일정표

<중점기술개발과제1의 추진 일정표>

원격탐사 활용기술 개발

해양기후변화 탐사

해양인자 시계열 관측시스
템 구축 운용

기후변화 해양인
자 관측 및 모니

터링

기후재분석자료 DB화

대양-동아시아해 기후변화
상관성 진단

동아시아해 기후변화 특성
진단

해양 기후변화 진
단

5차년도4차년도3차년도2차년도1차년도해양 기후변화 진단 및 관측

원격탐사 활용기술 개발

해양기후변화 탐사

해양인자 시계열 관측시스
템 구축 운용

기후변화 해양인
자 관측 및 모니

터링

기후재분석자료 DB화

대양-동아시아해 기후변화
상관성 진단

동아시아해 기후변화 특성
진단

해양 기후변화 진
단

5차년도4차년도3차년도2차년도1차년도해양 기후변화 진단 및 관측

주관

주관

협동(주관+협력)

주관

협동(주관+협력)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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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점기술개발과제 2 추진계획

□ 중점기술개발과제2의 업무구조도

10’09-’13명정구

예산기간책임자

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종 다양성 조절 메커니즘 진단

10’09-’13명정구

예산기간책임자

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종 다양성 조절 메커니즘 진단

8’09-’13김동성

예산기간책임자

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연안 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관리
기술

8’09-’13김동성

예산기간책임자

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연안 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관리
기술

15’09-’13강형구
예산기간책임자

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생태계 구조 및 생산성 진단

15’09-’13강형구
예산기간책임자

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생태계 구조 및 생산성 진단

33’09-’13명정구

예산기간책임자

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종 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 평가

33’09-’13명정구

예산기간책임자

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종 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 평가

80억’09-’13명정구

예산기간책임자

포항공대, 하와이대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
진단

80억’09-’13명정구

예산기간책임자

포항공대, 하와이대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
진단

12’09-’13주세종

예산기간책임자

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해양 물질순환 특성 및 피드백 진
단

12’09-’13주세종

예산기간책임자

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해양 물질순환 특성 및 피드백 진
단

20’09-’13노재훈

예산기간책임자

하와이대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용

20’09-’13노재훈

예산기간책임자

하와이대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용

15’09-’13유신재
예산기간책임자

포항공대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해양 산성화 진행 및 영향 진단

15’09-’13유신재
예산기간책임자

포항공대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해양 산성화 진행 및 영향 진단

47’09-’13노재훈

예산기간책임자

포항공대, 하와이대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기후변화-생태계 상호 작용 진단

47’09-’13노재훈

예산기간책임자

포항공대, 하와이대협력기관

한국해양연구원주관기관

기후변화-생태계 상호 작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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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기술개발과제2의 협력기관 및 재원표

<중점기술개발과제2의 협력기관 및 재원표>(억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주관
기관

협력
기관

주관
기관

협력
기관

주관
기관

협력
기관

주관
기관

협력
기관

주관
기관

협력
기관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 

진단

해양연
하와이대 
포항공대

해양연 포항공대 해양연 포항공대 해양연 포항공대 해양연 포항공대

19 1 14 1 14 1 14 1 14 1
종 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 평가
해양연 해양연 해양연 해양연 해양연

9 6 6 6 6

기후변화-생태계 
상호작용 진단

해양연
하와이대
포항공대

해양연 포항공 해양연 포항공 해양연 포항공 해양연 포항공

10 1 8 1 8 1 8 1 8 1

□ 중점기술개발과제2의 추진일정표

<중점기술개발과제2의 추진 일정표>

해양 산성화 진행 및 영향
진단

해양 물질 순환 특성 및 피
드백 진단

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
축·운용

기후변화-생태계
상호 작용 진단

연안 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관리기술

생태계 구조 및 생산성 진단

종 다양성 조절 메커니즘 진
단

종 다양성 및 생
태계 기능평가

5차년도4차년도3차년도2차년도1차년도해양 기후변화 진단 및 관측

해양 산성화 진행 및 영향
진단

해양 물질 순환 특성 및 피
드백 진단

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
축·운용

기후변화-생태계
상호 작용 진단

연안 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관리기술

생태계 구조 및 생산성 진단

종 다양성 조절 메커니즘 진
단

종 다양성 및 생
태계 기능평가

5차년도4차년도3차년도2차년도1차년도해양 기후변화 진단 및 관측

주관

주관

협동(주관+협력)

협동(주관+협력)

주관

협동(주관+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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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점기술개발과제 3 추진계획

□ 중점기술개발과제3의 업무구조도

대기/해양모델링 구축

주관기관 한국해양연구원

협력기관 서울대,연세대

책임자 기간 예산

김철호 ’09-’13 15

대기/해양모델링 구축

주관기관 한국해양연구원

협력기관 서울대,연세대

책임자 기간 예산

김철호 ’09-’13 15

병렬화/기후요소진단/접합

주관기관 한국해양연구원

협력기관 서울대,연세대

책임자 기간 예산

김철호 ’09-’13 10

병렬화/기후요소진단/접합

주관기관 한국해양연구원

협력기관 서울대,연세대

책임자 기간 예산

김철호 ’09-’13 10

지표/대기화학/빙권모델링 구축

주관기관 서울대

협력기관
책임자 기간 예산
김철호 ’09-’13 10

지표/대기화학/빙권모델링 구축

주관기관 서울대

협력기관
책임자 기간 예산
김철호 ’09-’13 10

기후변화예측시스템 구축

주관기관 한국해양연구원

협력기관 서울대,연세대

책임자 기간 예산

이재학 ’09-’13 35

기후변화예측시스템 구축

주관기관 한국해양연구원

협력기관 서울대,연세대

책임자 기간 예산

이재학 ’09-’13 35

기후변화예측기술

주관기관 한국해양연구원

협력기관 서울대,연세대

책임자 기간 예산

이재학 ’09-’13 70

기후변화예측기술

주관기관 한국해양연구원

협력기관 서울대,연세대

책임자 기간 예산

이재학 ’09-’13 70

동아시아대기/해양모델링 구축

주관기관 한국해양연구원

협력기관 서울대,연세대

책임자 기간 예산

박영규 ’10-’13 10

동아시아대기/해양모델링 구축

주관기관 한국해양연구원

협력기관 서울대,연세대

책임자 기간 예산

박영규 ’10-’13 10

아격자규모 모수화 및 모델검증

주관기관 한국해양연구원

협력기관 서울대,연세대

책임자 기간 예산

박영규 ’10-’13 5

아격자규모 모수화 및 모델검증

주관기관 한국해양연구원

협력기관 서울대,연세대

책임자 기간 예산

박영규 ’10-’13 5

동아시아 지표/화학 모델링 구축

주관기관 서울대

협력기관
책임자 기간 예산
박영규 ’09-’13 10

동아시아 지표/화학 모델링 구축

주관기관 서울대

협력기관
책임자 기간 예산
박영규 ’09-’13 10

동아시아 기후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

주관기관 한국해양연구원

협력기관 서울대,연세대

책임자 기간 예산

박영규 ’09-’13 35

동아시아 기후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

주관기관 한국해양연구원

협력기관 서울대,연세대

책임자 기간 예산

박영규 ’09-’13 35

Downscaling 및 모델접합

주관기관 한국해양연구원

협력기관 서울대,연세대

책임자 기간 예산

박영규 ’10-’13 10

Downscaling 및 모델접합

주관기관 한국해양연구원

협력기관 서울대,연세대

책임자 기간 예산

박영규 ’1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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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기술개발과제3의 협력기관 및 재원표

<중점기술개발과제2의 협력기관 및 재원표>(억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주관
기관

협력
기관

주관
기관

협력
기관

주관
기관

협력
기관

주관
기관

협력
기관

주관
기관

협력
기관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기후변화예측기술
해양연

서울대 
연세대

해양연
서울대 
연세대

해양연
서울대 
연세대

해양연
서울대 
연세대

해양연
서울대 
연세대

7.5 6.5 8 6 9 5 7.5 6.5 8 6

기후변화예측
시스템구축

해양연
서울대,
연세대

해양연
서울대,
연세대

해양연
서울대,
연세대

해양연
서울대,
연세대

해양연
서울대,
연세대

4 3 4 3 5 2 4 3 4 3
동아시아기후
변화예측시스

템구축

해양연
서울대 
연세대

해양연
서울대 
연세대

해양연
서울대 
연세대

해양연
서울대 
연세대

해양연
서울대 
연세대

3.5 3.5 4 3 4 3 3.5 3.5 4 3

□ 중점기술개발과제3의 추진일정표

<중점기술개발과제2의 추진 일정표>

아격자 규모 모수화 및 모델
검증

기후변화예측기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기후변화예측시
스템 구축

대기/해양모델링 구축

지표대기화학/빙권

모델링구축

병렬화/기후요소진단/접합

동아시아기후변
화예측시스템구

축

동아시아대기/해양모델링구
축

동아시아지표/화학 모델링
구축

Downscaling 및 접합

아격자 규모 모수화 및 모델
검증

기후변화예측기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기후변화예측시
스템 구축

대기/해양모델링 구축

지표대기화학/빙권

모델링구축

병렬화/기후요소진단/접합

동아시아기후변
화예측시스템구

축

동아시아대기/해양모델링구
축

동아시아지표/화학 모델링
구축

Downscaling 및 접합

협동(주관+협력), 아웃소싱

협동(주관+협력), 아웃소싱

아웃소싱

협동(주관+협력), 아웃소싱

협동(주관+협력), 아웃소싱

아웃소싱

협동(주관+협력),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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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성과활용방안 

가. 과학기술적 성과

● 한반도 인근 해양의 기후변화에 대한 진단․예측을 통해 향후 일어날 기후변화의 

강도 예측이 가능해져 기후변화 대응력이 강화됨

● 기후환경 및 인간 활동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도구를 획득함

● 기후변화의 적응 및 저감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향후 기후변화의 효과를 완화 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음

● 기후변화 예측 능력과 해양생태계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과학적 분석 능력이 향상됨

● 해양생태계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해양생태계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함

● 홍수, 가뭄, 태풍 등 국가적 규모의 기상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 제공할 

수 있음 

나. 사회경제적 성과

● 한국 연안의 해역별 기후변화를 규명하여 해양레저에 대한 시설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음

●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 정도를 평가할 수 있어 피해 예방 및 보상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

● 지구 기후변화 예측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정보는 인류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중대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함

●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나 해양 표준 변화 시나리오를 구축함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사회,경제적 변화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음 

● 국가 미래 경영에 대한 과학적 기반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예측 결과는 인간 활동과 직결된 자연환경요소, 산업 활동, 국가경제, 개인경제에 

걸쳐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어 큰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하거나 인적/물적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동 추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의식을 고취하고 국가 green정책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부록 2

[기초기술연구회 STRM 기획]

해양기인 연안재해 대응 기술 개발

기관명: 한국해양연구원

2008. 8

[기획위원 명단]
위 원 장 : 박광순 (한국해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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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M 프로그램 개요1

1-1. 목표 정의 

□ 최종목표

● 2018년까지 연안재해 피해규모 20%이상 저감할 수 있는 “해양기인 연안재해 대응기술”의 

개발   

● 해양온난화 환경하에서 태풍해일 예측시스템 개선 

● 연안 국지 해일 정밀 예보․지원체제 현업화 기술 개발

● 해일 침수범람 예상지역 침수범람도(재해도, Hazard Map) 작성 기술 개발

□ 최종연구결과물  

1) 해양-태풍결합모델 기반 개선된 수치모델링 시스템 및 시범예측 

● 개선된(강도 10-20%, 진로 10% 개선) 태풍 예측 시스템                

● 태풍조건하 해양반응 특성 자료

2) 국지해양 관측 ․ 예보 지원시스템  

● 국지 해양환경요소의 현황 및 예보 정보의 생산 및 제공 시스템 

3) 정밀격자 (< 300m) 국지 폭풍해일 예측시스템  

● 해일 예측 오차 10% 미만

4) 해일침수범람지역 예측 및 재해도  

● 태풍 내습시 연안 침수범람지역 예측, 남 ․ 서해안 주요도시 재해도 작성

5) 연안침식 변화 감시 및 예측   

● 수리 ․ 퇴적환경 특성별 연안지형 변화 모니터링

● 파랑-흐름을 고려한 연안 지형변화 정밀예측모델

6) 친환경적 연안침식 대응공법 개발

● 적응시간별 친환경 연안침식 대응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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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 구성요소 

□ 온난화 환경에서 태풍예측기술 개선

● 태풍통과 전후에 조사선, 해양-기상뜰개 및 ADCP를 이용하여 해양 3차원유동구조 

및 수온구조 변화 모니터링 

● 북서태평양 해양순환모델 개발 

● 해양-태풍 결합모델 기반 태풍예측시스템 개발 및 이에 기반한 기상청 해일모델 

개선

● 해양순환 수치모델의 효율화를 위한 병렬화 및 최적화 기술 개발

□ 태풍해일에 의한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

● 국지해양 관측 ․ 예보지원시스템 구축

● 국지정밀 태풍해일 예측시스템 개발

● 해일 침수범람지역 예측 및 재해도(Hazard Map) 작성기술 개발

□ 연안침식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 

● 연안침식 변화 모니터링 기술 개발

● 연안침식 최적예측모델 개발

● 친환경적 연안침식 대응공법 개발

 “해양기인 연안재해 대응기술”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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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활용가치 및 필요성 

가. 활용가치

가치유형 직접효과(해당부문) 간접효과(타부문)

사용가치

● 해양-태풍결합 태풍예측 수치모델링 

시스템 활용 및 시범예측

● 국지 태풍해일 정밀예측기술 및 국지 

해일  정밀예보 현업적용 기술 

● 해일침수범람 재해도(Hazard Map) :

시범적용 지역 (부산, 마산, 군산)

● 해양기인 자연재해 저감

● 국지해일 정밀예보 현업화로 태풍

내습시 해일 및 범람 상세 지역 예보

● 연안재해관리방안 기초자료 제공을 

통한 정부 및 지자체의 연안 방재

정책 수립에 활용

● 해양산업활동 지원

비사용가치

● 연안방재 능력 제고

● 국가신임도 제고

● 유엔자연재해 예측/예방 프로그

램에 기여

●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기여

나. 필요성 

□ 사회 경제적 측면

● 태풍/해일로 말미암아 국내·외로 인적, 경제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예, 2003년 태풍 

매미 : 130명의 인명피해와 4조 7천억 원의 재산피해, 2005년 9월 미국 카트리나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 발생)

● 연안역 이용 범위가 증가됨에 따라 연안의 침수 및 침식 등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피해 최소화 및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위한 대응기술 개발 필요

● 연안재해를 유발시키는 주요인인 해일현상을 사전에 보다 신속하게 탐지, 예측하여 

재해 예․경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연안 정밀 해일 예측시스템의 개발 및 

현업예보 활용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연구 과제임

□ 정책적 측면

● 국가 연안 관리 기본 계획 등과 같은 국가 시책 달성을 위한 연안 재해 저감 및 

대응 방안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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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해양관측시스템(NEAR-GOOS)과 전지구관측시스템 (GEOSS)의 추진에 따른 

국내 및 전지구 해양환경변화에 대한 이해와 예측성을 증진

● 국내의 GEOSS 해양분야 기반 구축 및 우리나라 「전지구관측시스템 국가대응전략」

에서의 연안재해 대응 관측시스템의 실제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기술적 측면

● 태풍 (진로 및 강도) 예측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해양과 태풍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새로운 예측 시스템 개발이 시급함

● 해일 현상은 다양한 연안의 국지적 조건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국지해일 및 침수범람 예․경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악기상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으로 가속화되는 연안 침식을 모니터링

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술 확보 및 친환경 대응공법 개발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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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역량 분석2

2-1. 환경 분석 및 이슈 도출

가. 사회경제적 이슈와 STRM 프로그램의 관계

□ 주요 사회․경제적 이슈 분석

주요이슈
해당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요인

영향요인의 가중치

단기 중기 장기

S

S1 온난화에 따른 태풍피해 증대
온난화와 태풍관계에 대한 
연구촉진

2 3 3

S2 안전한 연안활동 연안에서의 가능한 범람문제 관심 3 3 3

S3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여건 연안침식 저감기술개발 요구 증대 1 2 3

T

T1 기상/태풍예측 정보의 정확도
예측정확도 개선을 위한 해양-대기 
모델 결합 기술 개발 니즈 증대

3 2 2

T2 해일재해정보의 신속한 전달 해양 정보의 유비쿼더스 2 3 3

T3 자연재해 모니터링 모니터링 기법 다양화 및 정교화 3 2 2

E

E1 태풍 피해규모/복구비용 증대 기술개발 통한 피해저감 기대효과 2 2 3

E2 연안광광시설 안전성 증대 침수가능 재해영역 정보 요구 3 3 3

E3 관광산업 효율적인 연안공간 정보요구 2 3 2

e

e1
슈퍼태풍 내습 가능성 및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변화 우려

기후 변화에 따른 중장기 태풍 
강도 예측 연구 필요성 증대

3 3 3

e2
침수확대로 인한 연안 
서식환경 변화

중장기적인 침수영역도 필용성 3 2 2

e3 생물다양성 연안재해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 2 2 2

P

P1 기후변화협약
온난화시 태풍 강도/빈도 증가 
여부 평가 기술 개발

3 3 3

P2
자연재해 예측분야에 대한 
국제 사회 기여 요구 증대 및 
기술 독립 이슈 대두

국가 현안 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기여 측면에서의 중요성 부각

3 3 3

P3
국토의 효율적 활용/국제사회 
기여

연안공간의 효율적 개발과 보존
국제프로그램의 주도적 역할

2 2 3

평균 2.47 2.53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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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이슈도출 및 대응전략

구분 내용 대응전략

주요 단기이슈

● 태풍 예측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 연안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 
욕구 고조

● 기후변화와 연계된 연안재해문제의 
부각 

● 해양-대기 접합 태풍 예측 기술 
개발

● 해양재해 요소의 정밀 관측시스템 
수립 및 예보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연안재해 대응기술의 확보와 
정보의 신속전달

●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재해 
요소에 대한 체계적 연구

● 기후변화연계 중장기 태풍 예측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

● 해양기인 자연재해 요소 정밀 
관측시스템의 수립 및 예보
지원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연안 재해 대응기술의 확보와 
해양정보의 신속한 전달

주요 장기이슈

● 태풍에 의한 피해 규모 최소화 
및 국가 안전 제고

● 기후변화로 가속화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는 해수면 상승과 태풍의 
강도 및 내습빈도를 가중시켜 
해양기인 자연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기술 확보 시급

나. 국가목표와 STRM 프로그램의 관계

□ 국가 아젠다(NA; National Agenda)

구분 내용

NA 명 ● 태풍․해일 등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로 국민의 안전한 삶 확보

NA의
등장배경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의 강도 및 내습빈도의 증가로 인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규모의 급격한 증가 추세 (‘03년 태풍 “매미” 내습시 

마산만 해일 발생: 재산 6,000억원, 인명피해 32명 발생 등)로 인해 

해양기인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인명보호 욕구 고조

● 지난 수 십 년간 지속적인 연안 개발로 인한 국토 연안 침식 재해는 

기후변화 요인과 더불어 커지고 있는 추세이나, 단편적 국지적 대안 

이외에는 국토 관리차원에서의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음

● 연안재해는 가중된 개발압력으로 인해 해안 인접구역에 산업시설,

상업지역, 인가를 설치함으로써 반복적인 재해/복구에 의한 국력 

소진과 관련비용의 막대한 증가 등 악순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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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NA의
사회적 중요성

● 해양기인 연안재해는 지난 14년간(‘89~’02) 전국에서 발생한 1000여건의 

자연재해중 약 41%인 409건, 피해규모는 2조 1000억원에 달함

● 태풍, 온대성 저기압, 동계의 강한 계절풍등 악기상으로 인한 해상의 

큰 파도와 해일은 연안지역의 침수와 제반 시설물의 붕괴, 유실과 함께 

해안 침식 등 해안선과 해저면을 급격하게 변화시킴

● 태풍 내습 및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해양환경인자들의 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는 한반도 연근해역의 수산 및 양식산업 등의 

파급효과 불가피

● 연안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고, 지속가능한 국토의 

개발과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연안재해 예측 ․ 관리 기술의 개발 시급

NA 해결의
요구사항 분석

●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태풍, 해일 등 해양기인 연안재해에 

대한 예측기술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함

● 정확한 예측을 위한 다양한 형태(육상, 해상, 해중, 위성 등)의 관측

시스템의 구축을 기반으로 한 예측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연안재해 관측․ 예측시스템으로 연안재해 발생시 정부의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기술 확보 

● 발생 가능한 다양한 연안재해에 대한 취약점을 사전파악을 통한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의 확립

2-2 기술개발 동향분석 

가. 기술 기능전개 및 트리

□ 기술 기능전개(FAST)

● “해양기인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은 3가지의 기본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 

기본기능은 독립적인 연구주제이며 또한 상호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음 

● 첫 번째 기능은 태풍의 강도와 진로에 대한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술

로서 태풍에 의한 해양반응 모니터링, 해양순환모델개발, 해양-태풍결합 모델 개발 

기술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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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기능은 태풍해일에 의한 연안 재해 대응기술 개발로 국지해양 관측 ․ 예보

지원시스템의 수립, 정밀 태풍해상풍 산출시스템 개발, 국지정밀 태풍해일 예측시스템 

개발, 해일 침수범람지역 예측 및 재해도 작성기술 개발을 포함

● 세 번째 기능은 연안 침식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로 연안침식 변화측정 및 기술 개발,

연안침식 최적예측모델 개발, 친환경적 연안침식 대응공법 개발을 포함

<기술 기능전개도>

<기술 기능전개도 : 지구온난화에 의해 강화되는 태풍 예측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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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기능전개도 : 태풍해일에 의한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

<기술 기능전개도 : 연안침식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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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트리(Technology Tree)

● 기술 기능전개 방식으로 결정된 3가지 기본기능과 10개의 2차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25개의 3차 기능을 도출하였으며, 3차 기능을 요소기술로 정의하고 각각의 모수를 

도출하였음

<하위 기능의 도출과 모수의 도출>

2차기능 3차기능 parameter(성능 목표값)

태풍 경로상의 해양 진단

뜰개로 관측한다 센서의 종류, 개수

조사선 관측을 한다 관측 횟수, 정점 갯수

계류 관측을 한다 계류기기의 종류 및 수량

태풍 통과시 해양 예측

해양 모델을 수행한다
격자간격, 수행시간, 초기조건,

경계조건

자료 동화를 한다 가용자료의 종류, 갯수

해양장을 재분석한다 재분석장의 인자

해양과 태풍의 상호변호를 

예측한다

태풍모델을 수행한다
격자간격, 수행시간, 초기조건,

경계조건

태풍모델과 해양모델을 결합한다 결합방법, 교환인자

해양과 태풍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feedback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의 중장기 변동을 
예측한다

기후변화, 전구 지역 연계

국지해양 예보지원시스템 

구축

실시간 해양재해요소 관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해양재해 요소 관측

관측시스템 구축 및 유지 ․ 운영

자료의 검 ․ 보정 및 D/B 구축

해양정보(관측 및 예측자료)를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해양현황자료 처리 기술

해양수치모델 개발 및 비교․검증

자료동화 

현업화 (72시간 예보)

해양정보(관측 및 예측)의 효과적 전달

정밀 태풍해상풍 산출시스템 

개발

정밀 태풍해상풍 산출시스템을 개발,
비교․검증 해야한다

정밀 태풍해상풍 모델 
기반 기술 개발

정밀 태풍해상풍 시스템 
개발 및 비교․검증 

자료동화를 통해 보다 정밀한 해상풍을 
계산한다

자료동화



- 11 -

2차기능 3차기능 parameter(성능 목표값)

국지정밀 태풍해일 

예측시스템 개발

국지정밀 태풍해일모델을 위한 

기반 기술을 개발 해야한다
정밀 수심도 작성 

국지정밀 태풍해일모델을 

개발, 비교․검증해야 한다
정밀 해일모델 개발 및 비교․검증

정밀해상풍과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해상풍과 자동연계 시스템 개발

자료동화을 통해 보다 정밀한 

태풍해일을 계산한다
자료동화

현업화를 이뤄야한다 현업화 (72시간 예보)

해일 침수범람지역 및 재해도 

작성 기술 개발

육도 및 해도를 접합하는 고정밀 

고도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육지 정밀 측량

육도와 해도 접합

정밀격자 해일 추산 및 예측 기술을 

갖춰야 한다

침수범람모델 개발 및 비교․검증

강우처리

강, 하천 및 지하수 처리

해일 침수범람 예상 지역을 

지도화해야 한다 
재해도 작성

연안침식 변화 측정 및 기술 

개발

수리 ․ 퇴적환경 특성별 연안지형변화의 

측정 및  기술을 개발해야한다

연안선 정밀측량기술

해저지형 정밀측량기술

연안침식 최적예측 모델 개발
파랑-흐름을 고려한 연안지형변화 정밀 

예측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파랑 및 해류 관측 기술

연안침식모델 개발 기술

친환경적 연안침식 대응공법 

개발

적응시간별 친환경 연안침식대응 공법을 

개발해야 한다
친환경 연안침식 대응공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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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기능전개-기술트리>

목적기능 기본기능 2차기능 3차기능 요소기술

해양기인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

태풍진로 및 

강도변화를 

예측한다

태풍 경로상의 해양 

진단

뜰개로 관측한다 해양 뜰개 관측 기술

조사선 관측을 한다 해양 조사선 관측 기술

계류 관측을 한다 해양 계류 관측 기술

태풍 통과시 해양 

예측

해양 모델을 수행한다
해양순환 수치모델 개발 

기술

자료 동화를 한다
해양순환 자료동화 

체계구축

해양장을 재분석한다 해양 재분석장 생산기술

해양과 태풍의 

상호변호를 

예측/태풍예측기술 

개선

태풍모델을 수행한다 태풍모델링 기술

태풍모델과 해양모델을 

결합한다 태풍을 에측한다

해양-태풍 결합 

태풍모델링 기술

해양과 태풍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해양-태풍 상호작용 

분석기술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의 

중장기 변동을 예측한다

기후변화 관련 태풍 

중장기 변동 분석예측 

기술

태풍해일에 의한 

연안재해 

대응기술을 개발 

한다

국지 

해양관측․예보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실시간 해양재해요소 

관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해양재해요소 관측기술

관측시스템 유지 및 

운영기술
자료의 검․보정 및 

D/B 구축기술 

해양정보(관측 및 

예측자료)를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해양현황자료 처리 기술

해양예보 기술

자료동화 기술

현업화 기술

전달시스템 구축 기술

정밀해상풍 

산출시스템 개발

정밀 태풍해상풍 

산출시스템을 개발,

비교․검증해야 한다

정밀 태풍해상풍 모델 

기반 기술 개발
정밀 태풍해상풍 시스템 

개발 기술
자료동화를 통해 보다 

정밀한 해상풍을 계산한다
자료동화 기술



- 13 -

목적기능 기본기능 2차기능 3차기능 요소기술

해양기인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

태풍해일에 의한 

연안재해 

대응기술을 개발 

한다

국지정밀 태풍해일 

예측시스템 개발

국지 정밀 태풍해일모델을 
위한 기반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정밀 수심도 작성기술

정밀 해일모델을 개발,
비교․검증해야 한다

정밀 해일모델 개발 
기술

정밀해상풍과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한다

해상풍과 자동연계 
시스템 개발 기술

자료동화을 통해 보다 
정밀한 태풍해일을 계산한다

자료동화 기술

현업화를 이뤄야한다 현업화 기술

해일 침수범람지역 

및 재해도 작성 

기술 개발

육도 및 해도를 접합하는 
고정밀 고도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육지 정밀 측량기술

육도와 해도 접합기술

정밀격자 해일 추산 및 예측 
기술을 갖춰야 한다

침수범람모델 개발 기술

강우처리 기술

강, 하천 및 지하수 처리 
기술

해일 침수범람 예상 지역을 
지도화해야 한다 

재해도 작성 기술

연안침식 예측 

및 저감기술을 

개발한다

연안침식 변화 측정 

및 기술 개발

수리 ․ 퇴적환경 특성별 
연안지형변화의 측정 및 
기술을 개발해야한다

연안선 정밀측량기술

해저지형 정밀측량기술

연안침식 최적예측 

모델 개발

파랑-흐름을 고려한 
연안지형변화 정밀 

예측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파랑 및 해류 관측 기술

연안침식모델 개발 기술

친환경적 연안침식 

대응공법 개발

적응시간별 친환경 
연안침식대응 공법을 

개발해야 한다

친환경 연안침식 
대응공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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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군(group) 정의

● 기술 기능전개 방식과 기술트리를 통해 도출한 요소기술을 그룹으로 분류하여 기술

군을 결정하였음. 기술군은 기술 기능전개 방식에서 결정한 3가지 기본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였음

<기술군의 명칭, 내용 및 요소기술>

번호 기술군 정의 및 내용 세부기술

1

지구온난화 환경

에서 강화되는 

태풍 예측 개선

● 태풍 발생 및 경로상에 있는 해양구조 

파악 

● 해양-대기 접합 모델링을 통한 태풍 진

로 및 강도 예측 개선

● 해양 뜰개 관측 기술

● 해양 조사선 관측 기술

● 해양 계류 관측 기술

● 해양순환 수치모델 개발 기술

● 해양순환 자료동화 체계구축

● 해양 재분석장 생산기술

● 태풍모델링 기술

● 해양-태풍 결합 모델링 기술

● 해양-태풍 상호작용 분석기술

● 기후변화 관련 태풍 중장기 변동 

분석예측 기술

2
태풍해일 

대응기술 개발

● 연안재해 요소들의 관측시스템의 구축

● 관측된 해양현황정보와 이들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델이 산출한 예측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전달하는 해양예보시스템의 

운영

● 정밀 태풍해상풍 산출시스템의 개발

● 국지정밀 태풍해일예측 시스템의 개발

● 72시간 이상 예보 가능한 현업화 기술 

개발

● 태풍 내습시 해일 침수범람 지역을 예측하

며, 재해위험도를 작성하는 기술 개발 

● 연안관측․예보지원시스템구축기술

● 정밀 수심도 작성기술

● 정밀 태풍해상풍 산출시스템 개발

● 국지 태풍해일예측시스템 개발

● 자료동화 기술

● 현업화 기술 

● 육도 및 해도 접합기술

● 해일 침수범람지역 예측기술

● 재해도 작성 기술 

3
연안침식 예측 

및 저감기술

● 수리 ․ 퇴적환경 특성별 연안지형 변

화의 측정 및  기술 개발

● 파랑과 흐름을 고려한 연안지형변화 

정밀예측모델 개발

● 적응시간별 친환경 연안침식대응 공법 

개발

● 연안지형(해안선 및 해저지형) 정

밀측량기술

● 파랑 및 해류 관측 기술

● 연안침식모델 개발 기술

● 친환경 연안침식 대응공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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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외 기술발전 현황 및 전망

□ 연구개발 추이

구분 기술군 1 (지구온난화 환경에서 강화되는 태풍예측개선) 연구 개발 추이 분석 결과

특허 ◦ 해당 사항 없음

논문

◦ 2001년부터 현재까지 이 분야는 총 86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음.

◦ 최근 3년이내 논문 발표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요이슈로 부각됨을 알 수 있음

총평

◦ 기후변화와 함계 태풍변화에 대한 관심고조로 이 분야 연구가 최근 집중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이분야 연구논문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로서 향후 재해대응기술 개발

측면에서  이분야 연구인력 배양과 연구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함 

구분 기술군 2 (태풍해일에 의한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연구개발추이 분석결과

특허 ◦ 해당사항 없음

논문

◦ 2000년 이후 459건의 논문이 발표되었음.

◦ 2005년까지 년간 40건의 논문이 발표된 반면 2006년 이후 년간 90편 이상으로 2배 가까이 증

가하였음

총평
◦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고조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등 대형 태풍해일 피해의 증가에 따른 선진 

연구기관에서의 다양한 접근법에 따른 기반연구, 모의실험, 현업화 등 연구활동의 증가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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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술군 3 (연안침식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연구개발추이 분석결과

특허 ◦ 해당사항 없음

논문

◦ 2000년 이후 342건의 논문이 발표되었음.

◦ 20001년 이후로 20편 이상씩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매년 4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됨

총평 ◦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침식과 대응방안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급속도로 수행되고 있음

□ 연구개발 활동상황

(1) 기술군 1의 주요 연구그룹 활동상황

구분 활동상황 추이

국가 ● 미국, 중국, 대만, 호주, 일본, 영국 등

연구기관
(출원인)

● NOAA, FSU, URI, MRI 등

연구자
● 지구유체역학연구소(GFDL)의 Kurihara, Bender 및 로드아일랜드대학(URI)의 Ginis

등이 태풍, 태풍-해양결합 분야연구에 독자 혹은 공저자로 수십 편의 연구논문 발표 

◦ 기술군1의 논문 분석

<국가>
순위 국가 건수
1 USA 545
2 CHINA 85
3 TAIWAN 61
4 AUSTRALIA 53
5 ENGLAND 50
6 INDIA 39
7 JAPAN 37
8 CANADA 36
9 GERMANY 34
10 FRANCE 22

<연구자>
순위 저자명 건수
1 DEMARIA, M 19
2 WU, CC 15
3 ELSNER, JB 14
3 KNAFF, JA 14
3 KRISHNAMURTI, TN 14
3 WANG, B 14
7 ELSBERRY, RL 12
8 EMANUEL, K 11
9 ABERSON, SD 10
9 CHAN, JC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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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순위 연구기관명 건수

1 NOAA 103
2 FLORIDA STATE UNIV 47
2 USN 47
4 NATL CTR ATMOSPHER RES 31
5 COLORADO STATE UNIV 30
6 NASA 29
7 UNIV MIAMI 28
8 NATL TAIWAN UNIV 26
9 UNIV HAWAII MANOA 20
9 UNIV MARYLAND 20

(2) 기술군 2의 주요 연구그룹 활동상황

구분 기술군 2의 활동상황 추이

국가
● 미국이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164편 (최대)

● 캐나다, 영국, 인도, 이탈리아는 각각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32편 발표.

연구기관
(출원인)

● US Geology Survey가 19편 (최대)

● Indian Institution Technology가 16편, North Carolina State Univ.가 13편 발표.

연구자
● Rao, AD, Xie, L이 각각 11편 (최대)

● 그 외 Dube, SK가 10편, Pietrafesa, LJ, Sinha, PC가 각각 8편씩 발표.

◦ 기술군2의 논문 분석

미국은 세계최고 수준의 국지 관측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며 해양예보모델과 통합된 

해양예보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태풍해일과 침수범람 예측 및 재해도 작성분야

에 연구를 주도하고 있음

<국가>

순위 국가 건수

1 USA 164

2 Canada 32

2 England 32

2 India 32

2 Italy 32

6 Australia 24

7 Peoples R China 23

7 Spain 23

9 Netherlands 21

10 Germany 17

<연구자>

순위 저자명 건수

1 Rao, AD 11

1 Xie, L 11

3 Dube, SK 10

4 Pietrafesa, LJ 8

4 Sinha, PC 8

6 Chittibabu, P 7

6 Jain, I 7

8 Davies, AM 6

8 Jones, JE 6

10 Mcinnes, K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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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순위 연구기관명 건수

1 US GEOL SURVEY 19
2 INDIAN INST TECHNOL 16
3 N CAROLINA STATE UNIV 13
4 LOUISIANA STATE UNIV 10
5 NOAA 9
6 BIDSTON OBSERV 7
6 FLORIDA INT UNIV 7
6 PROUDMAN OCEANOG LAB 7
6 UNIV COPENHAGEN 7
10 NATL INST OCEANOG 6

(3) 기술군 3의 주요 연구그룹 활동상황

구분 기술군 3의 활동상황 추이

국가
● 미국이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85편 (최대)

● 영국은 전체의 9%에 해당하는 32편, 브라질이 8%에 해당하는 29편의 논문을 발표

연구기관
(출원인)

● US Geology Survey가 12편 (최대)

● Alfred Wegener Inst. Polar & Marine Res.가 8편, Univ. Fed. Rio Grande Do

Norte에서 7편 발표됨.

연구자

● Anfuso, G, Komar, PD가 각각 5편 (최대)

● Cooper, JAG, Gracia, FJ, Vital, H가 각각 4편씩 발표

● 그 외 Allan, JC, Amaral, RF, Dias, JA, Ferreira, O, Fletcher, CH가 각각 3편씩 발표

◦ 기술군3의 논문 분석

미국과 유럽 주도의 연안침식 연구는 수 십 년간 다져온 관측기술의 know-how와 관측

장비의 경쟁적 개발 그리고 실험실과 현장실험을 통한 예측모델의 기반기술의 뒷받침

으로 다양한 시․공간적 연안변화 연구를 주도하고 있음

<국가>
순위 국가 건수
1 USA 85
2 England 32
3 Brazil 29
4 Canada 20
5 Spain 19
6 Italy 18
7 Germany 17
8 France 16
9 Netherlands 14
10 India 13

<연구자>
순위 저자명 건수
1 Anfuso, G 5
1 Komar, PD 5
3 Cooper, JAG 4
3 Gracia, FJ 4
3 Vital, H 4
6 Allan, C 3
6 Amaral, RF 3
6 Dias, JA 3
6 Ferreira, O 3
6 Fletcher, C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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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순위 연구기관명 건수

1 US GEOL SURVEY 12
2 ALFRED WEGENER INST POLAR & MARINE RES 8
3 UNIV FED RIO GRANDE DO NORTE 7
4 OREGON STATE UNIV 6
4 RUSSIAN ACAD SCI 6
4 UNIV CADIZ 6
4 UNIV COPENHAGEN 6
4 UNIV ULSTER 6
9 FLORIDA INT UNIV 5
9 ISTANBUL TECH UNIV 5

□ 주요 연구개발 분야

(1) 기술군 1(지구온난화 환경에서 강화되는 태풍예측개선) 분야의 주요 연구개발 분야 

주요 연구개발 분야 변화추이

● 태풍-해양 모니터링 분야

● 해양순환모델링 분야

● 태풍 모델/해양-태풍결합기반 태풍모델링 

●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중장기 변화 분야

● IT 기술발전에 따른 신장비 활용 해양반응 실

시간 조사 연구 진행

● 다양한 모델scheme개발, 정화도 행상위한 

좌표시스템 개발, 자료동화기술 활용 증대

● 대기 모델 기반 태풍 모델 개발로부터 해양-

대기 접합 태풍 모델링으로의 발전

● 기후변화모델의 격자해상도 중대에 따른 

상세한 태풍요소의 정량적 예측연구 진행

(2) 기술군 2(태풍해일에 의한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 분야의 주요 연구개발 분야 

주요 연구개발 분야 변화추이

● 관측시스템 구축

● 정밀 태풍해상풍 예측 기술 개발

● 국지정밀 태풍해일 예측기술 개발

● 해일 침수범람 예측 및 재해도 작성 기술 개발

● 최첨단 입체 관측시스템(현장관측, 원격탐사 

등)과 컴퓨팅 기술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을 

통합한 통합시스템의 구축으로 최대의 정보를 

생산 ․ 전달하여 연안방재 기술을 증진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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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군 3 (연안침식 예측 및 저감 기술 개발) 분야의 주요 연구개발 분야 

주요 연구개발 분야 변화추이

● 연안침식 변화 측정 및 기술 개발

● 연안침식 최적예측모델 개발

● 연안침식 대응공법 개발

● 연안에서 인위적 또는 자연적 유실 현상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관리 프로그램이 개별 

사업별로부터 국가적 시스템 접근 방식

으로 변화하고 있음

□ 기술발전 단계 및 연구개발 방향

기술군 현재 기술발전단계 향후 연구개발방향

기술군 1

지구온난화 환경에서 

강화되는 태풍해일  

예측시스템 개선연구 

분야

● 해양과 태풍 상호작용 연구에 있어 

해양에 대한 조사, 분석 능력은 

필수적임. 한국해양연구원은 지난 

수십 년간 각종 프로그램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여 해양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세계 수준급의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해양현상을 예측하는 주요 예측

기술개발 노하우와 온누리호,

이어도호 등 최신 조사선 및 

각종 첨단 해양관측기기를 보유는 

물론 미국, 캐나다, 일본 및 유럽 

주요 해양관련 연구소와 연구원간 

연구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연구효율

을 극대화 하고 있음

● 관측선/장비 등 첨단장비의 보유 

및 지난 수십년간 모델개발 운용

능력 보유를 바탕으로 기상과 

해양의 결합이란 주제에 능동적 

대처 하는 수준임

● 태풍․해양 모니터링 기술

-태풍통과 전후에 기상뜰개 및 

ADCP를 이용하여 해양 3차원 구조 

모니터링

-ARGO 부이를 단시간 현상 관측위

한 센서를 부착하여 모니터링 진행.

● 해양순환 모델링 기술

-해양을 보다 세밀히 분해하는 격

자망 채택

-수평 및 연직격자망을 세련화한 

독자 모델링 시스템 개발 

-자료동화 기법을 활용한 예측결과

의 현상 재현성 증대

-전지구모델의 격자망 증대를 통한 

예측 혹은 전지구모델로부터 경계

조건을 채용한 고정밀 지역해 모

델링 개발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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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군 현재 기술발전단계 향후 연구개발방향

기술군 1

지구온난화 환경에서 

강화되는 태풍해일  

예측시스템 개선연구 

분야

● 온난화 환경에서 해양-태풍 상호

작용 및 예측기술 개발 연구는 

세계적으로도 최신 주제로서 해

양연구원의 이러한 유무형 국내외 

연구자원을 극대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분야임

● 관련연구기관과 유기적인 연구를 

추진을 통해, 학술적인 측면에서 

태풍-해양 결합 현상에 대한 새로

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과학적 

역량을 보유함. 특히 본 연구에 

국한해서는 기상청/기상연구소 참

여로 과학적인 연구성과가 곧바로 

실용화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구성됨

● 태풍-해양 결합 모델링 기술

-가변적인 기술을 채용한 태풍모델

과 접합 기술 개발

-계산속도 향상을 위한 태풍/해양모

델의 병렬화 기술

기술군 2

태풍해일에 의한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

● 실시간 관측시스템의 구축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임

● 연안재해를 유발하는 요인인 여러 

요소의 예측모델 (조석, 해일, 파

랑 등)은 비교적 잘 수립

● 과거태풍정밀 분석기술, 태풍해상풍 

산출 기술, 정밀격자 태풍해일 

수치모델링 기술 등은 확보

● 수치모델의 충분한 검증 미흡, 기상 

입력자료와 연계하여 통합한 적용 

체제의 구축기술 및 국지정밀 

해일예보 현업화 기술 미흡

● 해일 침수범람 예측 및 재해도 

작성 기술은 초기 연구 단계임

● 국지해양 관측 ․예보지원시스템의 

구축으로 재해요소의 정밀한 관측과 

신뢰성 있는 해양정보(관측 및 

예측자료)를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전달

● 국지정밀(~300m) 태풍해일예측 

시스템의 개발로 해일예보 현업화

● 태풍 내습시 침수범람지역 예측

● 우리나라 연안에 재해도 시범작성

및 작성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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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군 현재 기술발전단계 향후 연구개발방향

기술군 3

연안침식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

● 모래질 연구 경험은 세계적이나 

갯벌환경의 유형별 지형 및 수리

환경 변화 측정기술 분야의 국내 

기술 보유 수준은 상대적으로 취약

● 해양수리 및 해저지형변화의 스케

일별 예측기술 축적

● 연안침식 대응공법은 일부 요소

기술은 확보되어있으나, 연안의 

자연 저항력을 활용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함

● 항공 및 지상 LIDAR, 각종 BBL

장치로 갯벌 환경의 소규모로부터 

대형 지형형태에 이르기까지 합리적 

관측 체계 및 관측기술 개발

● 연안침식 예측모델의 개발

● 친환경 연안침식 대응공법의 개발

총평

●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가중으로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인 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예상됨

● 연안재해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함으로서 신속·정확·과학적 인 

사후지원 체계 강화 및 예방중심의 연안재해 관리시스템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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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및 논문 조사표

<논문 조사표> 기술군 1(지구온난화 환경에서 강화되는 태풍예측개선 기술개발)

관련논문

주저자 게재연도 기관/조직 논문 제목 저널명 및 볼륨

Emanual, K. 2005 MIT Increasing destructiveness of tropical cyclones over
the past 30 years. Nature, 436

Webster P. J. 2005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Changes in tropical cyclone number, duration, and
intensity in a warming environment Science, 309

Chul-Hoon
Hong

2003 부경대
A three-dimensional numerical simulation of

Typhoon Holly in the northwestern Pacific Ocean
J. of Geophysical

Research

Hiroyasu
Kawai

2004

Port and
Airport

Research
Institute, Japan

Hindcasting of Storm Surge by Typhoon 0314
(Maemi)

Proc. of Waves

and Storm Surges

workshop

Haidvogel,
D. B.

1999
Rudgers

University
Numerical ocean circulation

Series on
Environmental

Science
management vol.2

Marotzke, J. 1999 MIT
Construction of the MIT ocean general circulation
model and application to Atlantic heat transport

sensitivity

J. Geophys. Res.,
104(C12),

29,529-29,547

Fukumori, I. 1995 JPL
An Approximate Kalman Filter for Ocean Data

Assimilation; An Example with an Idealized Gulf
Stream Model

J. Geophys. Res.
100, 6777-6793

안중배 2005 부산대 VAF 변분법을 이용한 전구 해양자료 동화 연구
한국해양학회지 
바다, 10권 1호,

69-78

김영호 2008
한국해양연구

원

동해 재분석 자료에 나타난 북한한류의 계절 및 
경년변동성

Ocean and Polar
Research, 30(2),

129-140

차별화 내용 및 확보 방안

북서태평양 및 황동중국해에 전파해오는 태풍을 대상으로 연구를 집중. 북서태평양뿐만 아니라 천해역에서 
태풍전파에 따른 해양의 반응을 관측하는 등 차별화된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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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조사표> 기술군 2(태풍해일에 의한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

관련논문

주저자 게재연도 기관/조직 논문 제목 저널명 및 볼륨

Lee, J.C 2008 한국해양연구원 Calculation of Storm Surges, Typhoon Maemi
J. of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20)

Kwang, S.W 2002 한국해양연구원
A comparison of Typhoon Wind Models with

Observed Winds
J. of Korean Soc. of

Oceanogr.(7)

Bajo, M 2007 ISMAR-CNR
A finite element operational model for storm
surge predicition in Venice

E S T U A R I N E
COASTAL AND
SHELF SCIENCE(75)

Kim, K. O 2008 성균관대학교
Storm surge simulation using wind-wave-surge
coupling model

J. OF OCEANO
-GRAPHY(64)

Chust, G 2008 AZTI-Tecnalia
Coastal and estuarine habitat mapping, using
LIDAR height and intensity and multi-spectral
imagery

E S T U A R I N E
COASTAL AND
SHELF SCIENCE(78)

Fritz, HM 2007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Hurricane Katrina storm surge distribution and
field observations on the Mississippi Barrier
Islands

E S T U A R I N E
COASTAL AND
SHELF SCIENCE(74)

차별화 내용 및 확보 방안

국지해양 관측시스템과 수치예보결과를 통합하는 해양예보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으로 태풍해일 내습시 정확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태풍해일예보 현업화를 달성하고자 하며, 해일 침수범람 예측과 재해도를 

GIS기반으로 구축하여 태풍해일로 발생하는 연안재해를 사전에 예방, 저감하고자 한다

<논문 조사표> 기술군 3(연안침식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

관련논문

주저자 게재연도 기관/조직 논문 제목 저널명 및 볼륨

Callaghan,
DP

2008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Statistical simulation of wave climate and
extreme beach erosion

C O A S T A L
ENGINEERING(55)

del Pozo 2008 UCA/Spain
Spatial approach to medium-term coastal
evolution in south Sicily (Italy): Implications
for coastal erosion management

JOURNAL OF
C O A S T A L
RESEARCH(24)

Ozolcer, IH 2008
Zonguldak
Karaelmas
University

An experimental study on geometric
characteristics of beach erosion profiles

O C E A N
ENGINEERING(35)

Genz, AS 2007
University of

Hawaii

The predictive accuracy of shoreline change
rate methods and alongshore beach variation
on Maui, Hawaii

JOURNAL OF
C O A S T A L
RESEARCH(23)

Feagin, R 2005
Texas A&M

Univ.
Coastal erosion, global sea-level rise, and the
loss of sand dune plant habitats

FRONTIERS IN
ECOLOGY AND
T H E
ENVIRONMENT(3)

차별화 내용 및 확보 방안

수리 ․ 퇴적환경 특성별 연안지형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정밀예측모델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연안침식 
문제를 미리 예측하여 적응시간별 친환경연안침식 대응공법으로 국가영토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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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수준 및 기술역량 분석

□ 기술군의 기술수준

● 기술수준 벤치마크 

<선진 기술수준 조사표>

기술명칭
중요도 
가중치

현재 기술수준 주요 시장요구사항
미래

기술수준소관기관
벤치마크
(기관명)

세계최고 주요 기술발전요인

지구
온난화 
환경에서 
강화되는 
태풍예측
기술개선

모니터링기술 35 70%
90%

(NOAA)
90%

(NOAA)

관측센서/통합기술 100%
(모니터링)정보통신위성

순환모델 35 70%
90%

(NOAA/동경
대)

90%
(NOAA)

고정밀 모델
100%

(순환모델)슈퍼컴퓨터/원천기술

해양태풍결합 30 30%
90%

(GFDL/URI)
90%
(URI)

기상모델링 기술 100%
(결합기술)해양-태풍접합기술

가중평균 
기술수준 100 58% 90% 90% 100%

태풍해일
에 의한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

국지 해양관
측 ․예보지
원시스템 

20 80%
90%

(NOAA)
90%

(NOAA)

통합시스템 100%
(해양예보
시스템)컴퓨팅, 정보통신, 과학기술 

정밀해상풍 
산출시스템 

25 40%
90%

(DMI)
90%

(DMI)

현업화, 정확도 100%
(현업화,
신뢰도)관측 및 컴퓨팅 기술

국지정밀 해
일예측시스템

30 60%
80%

(NOAA)
80%

(NOAA)

현업화, 정확도 100%
(현업화,
신뢰도)관측 및 컴퓨팅 기술

해일침수범람
/재해도 작성 

25 20%
70%

(NOAA)
70%

(NOAA)

정확도, GIS기반
100%

(신뢰도)관측 및 컴퓨팅 기술

가중평균 
기술수준

100 49 82 82 100%

연안침식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

연안침식 
변화 측정 

기술
35 60

80%
(VIMS)

80%
(VIMS)

정확성 100%
(신뢰도)과학기술

연안침식 
최적예측 
모델 개발

35 60
80%

(Delft Univ.)

80%
(Delft
Univ.)

정확성
100%

(신뢰도)
관측 및 컴퓨팅 기술

친환경적 
연안침식 
대응공법

30 50
80%

(Delft Univ.)

80%
(Delft
Univ.)

국토보전, 관광 100%
(친환경)과학, 공학기술

가중평균 
기술수준

100 57 80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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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기관 대비 소관기관 기술개발역량

<경쟁기관 대비 소관기관 수준>

기준
소관기관 벤치마크1 벤치마크2

한국해양연구원 URI NRL

지구온난화 

환경에서 

강화되는 

태풍예측기술

개선

연구예산 2 3 4

연구인력 2 5 5

연구기자재 2 3 4

연구경험 3 5 5

평균 2.25 4.0 4.5

기준
소관기관 벤치마크1 벤치마크2

한국해양연구원 NOAA DMI

태풍해일에 

의한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

연구예산 2 5 4

연구인력 2 5 4

연구기자재 2 5 5

연구경험 3 5 4

평균 2.25 5 4.25

기준
소관기관 벤치마크1 벤치마크2

한국해양연구원 Delft Univ. VIMS

연안침식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

연구예산 2 4 4

연구인력 2 5 5

연구기자재 3 4 5

연구경험 3 5 5

평균 2.5 4.5 4.75

● 온난화 환경에서 강화되는 태풍 예측 기술 개선은 미 로드아일랜드 대학(URI, 결합

모델링분야)와 미해군연구소(NRL, 관측분야)를 벤치마킹 대상기관으로 선정함

- URI는 해양-태풍 결합모델링을 미국내에서 최초로 실시한 기관으로 연구결과는 

해양기상청(NOAA) 산하 환경예보센터(NCEP)의 현업모델로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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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해군연구소는 태풍관련 해양조사를 실시한 경험이 풍부하며, 계류조사와 모델링

연구에도 많은 경험을 지님. 2008년부터 북서태평양 태풍관련 프로그램 운용 중

● 태풍해일에 의한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은 미국의 해양기상청(NOAA)과 덴마크 

기상연구소(DMI)를 벤치마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음

- NOAA는 미국의 폭풍해일 예보업무를 담당하는 주관기관으로 허리케인에 의한 

폭풍해일을 하루 4번 72시간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DMI는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의 자료와 기상모델을 기반으로 한 해양예보  

시스템을 덴마크는 물론 황해 등 세계 다수 지역에 다양한 해상도로 구축하는 등 

풍부한 연구경험을 가지고 있음  

● 연안침식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은 네델란드의 Delft Univ.와 미국 버지니아 해양

연구소(VIMS)를 벤치마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음

- Delft Univ.는 연안지형변화에 대한 최첨단의 관측기술과 수치모델기술을 보유한 

선두 연구 기관임 

- VIMS는 연안 역학분야를 폭 넓은 연구진과 깊은 학계간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으

며 세계 정상급의 관측기술과 수치모델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경쟁기관 대비 소관기관 역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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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SWOT 분석

□ SWOT 요소 도출

외부환경 요소

● E1 :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민 욕구 증대

● E2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 기대 

● E3 :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가속화

● E4 : 일인당 국민 소득 2만불 시대 도래

● E5 : 자연재해분야에서 국제사회에 기여 확대 요구 증가

● E6 : 정보화시대 도래

● E7 : 해양기인 재난 사고에 대한 장기 대응책 부재

● E8 :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거나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연안재해 사고 발생  

내부환경요소 (강점) 내부환경요소(약점)

● S1 : 해상연안재해 대응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기초 관측기반기술 확보(관측

기기보유, 관측시스템 구축 및 운영)

● S2 : 국책 연구과제 등의 수행을 통한 선행

연구로 해양요소에 대한 기본 수치

모델링 기술 확보

● S3 : 다양한 국제 협력관계 구축 

● S4 : 관측,모델링 분야 다양한 연구인력 

● W1 : 관측-예보-전달 통합시스템 구축기술 

미약

● W2 : 연구성과를 정량화 하기 어려움

● W3 : 기본 수치모델링 기술의 확보는 뛰어

나나 이들의 상호작용을 모두 반영

하는 수치모델의 개발은 취약함

● W4 : 핵심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

적인 연구지원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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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OT 분석표 작성

<SWOT 분석표>

외부환경 단기이슈 합
내부환경 E1 E2 E3 E4 E5 E6 E7 E8

강점 S1 1 0 2 0 1 1 1 2 8 SO
S2 0 0 1 0 1 1 1 0 4
S3 -1 -2 -1 0 1 0 0 -2 -5 ST
S4 0 -1 1 -1 2 0 1 0 1

약점 W1 0 0 2 0 -2 1 -1 -2 -2 WO
W2 0 0 -2 0 0 -1 -1 0 -4
W3 0 0 -2 0 -1 0 -1 -2 -6 WT
W4 -1 0 -2 0 -1 0 -1 -1 -6
합 -1 -3 -2 -1 1 2 -1 -5 -10

      
외부환경 장기이슈 합

내부환경 E1 E2 E3 E4 E5 E6 E7 E8
강점 S1 2 0 1 0 1 1 1 2 8 SO

S2 0 0 1 0 1 0 1 1 4
S3 0 0 0 0 1 0 -2 -2 -3 ST
S4 0 0 1 0 1 0 -1 1 2

약점 W1 1 0 -2 0 -1 1 -1 -2 -5
W2 0 0 -2 0 -1 1 0 -1 -3
W3 0 0 -2 0 1 0 2 -2 -1 WO
W4 0 0 -2 0 -1 0 -2 -1 -6 WT
합 2 0 -5 0 0 3 -2 -4 -6

     

● 개 외부환경 인자가 8개 내부환경 인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SWOT 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부환경은 단기적으로는 연안재해에 대한 기초기반 기술

확보에 긍적으로 나타났으나, 핵심분야 연구 및 통합적인 수치모델링 기술 부족에 

대한 약점이 부각됨

● 새로운 연안재해 현상의 발생은 단기적으로 위협요소로 나타났으며, 정보화 시대도래 

환경은 단기적으로 미약하나마 강점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 관측기반기술과 수치모델링 기술확보는 외부환경요인이 장기적으로 내부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나 새로운 재해현상은 내부환경의 약점을 

부각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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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전략 수립

● 단기대응전략

분야 내용 대응전략

SO
● 태풍, 해일, 연안침식현상의 모니터링,

특별관측 

● 관측장비, 조사선, 관측기술의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연구에 적극적 활용

ST
● 핵심분야에서 국제공동(위탁) 연구 

활성화

● 핵심분야에서 국제연구 네트웍의 

신속한 구축

WO ● 관측-예보-전달 통합시스템 구축 미약 
● 예측/관측자료 실시간 지원 구축 

● 연구인력 양성 지원

WT

● 새로운 연안재해에 현상발생과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현상 빈발/향후 강화 

예상

● 장기적인 연구비 지원 

● 연구인력 양성 지원

● 장기대응전략

분야 내용 대응전략

SO
● 노후 조사선 대체

● 노후 장비 교체 

● 연구장비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집행

ST
● 기후변화 등 주요 연구분야에서 공동

연구 활성화

● 국제협력/공동연구 연구비 확충을 

통한 네트웍 구축

WO ● 기상-해양모델 결합등 통합모델 개발 
● 기상분야 인력 충원

● 장기적인 연구프로그램 개발 

WT

● 새로운 연안재해에 현상발생과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현상 빈발/향후 강

화 예상 

● 새로운 현상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 

개발

● 신개념 재해 모니터링 시스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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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목표 설정3

3-1. 연구개발의 목표

□ 연구개발의 단계별 및 총괄 목표

목 표
총괄목표(년도) 해양기인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2018년)
단계별 세부목표 목 표 연구개발 내용과 범위

1단계(2011년도)
(G-01)

● 태풍 통과시 해양 모니터링

● 해양-태풍결합 태풍 예측기술 개선

● 연안관측 시스템 구축(실시간)
● 정밀 태풍해상풍 산출시스템 개발

● 국지정밀 태풍해일 예측시스템 개발

● 침수범람 및 재해도 작성 기반 
기술 개발

● 연안침식변화 측정 기술 개발 

● 태풍전파해역 해양-기상뜰개 실험 및 
하계구조 조사선 조사

● 북서태평양 해양순환모델 개발

● 태풍모델-해양모델 접합/과거사례 실험

● 연안 국지 관측시스템 구축

● 정밀 태풍해상풍 산출 기반기술 개발

● 연근해 정밀 수심도 작성

● 육도와 해도 접합 기술 개발

● 수리․퇴적환경 특성별 연안지형변화 
관측 

2단계(2014년도)
(G-02)

● 해양-태풍 결합 시스템 시범예측 
및 평가, 결합 시스템 개선

● 연안관측 ․ 예보지원 시스템 
구축 및 개선(실시간)

● 정밀 태풍해상풍 산출시스템 개발 
및 보완

● 국지정밀 태풍해일 예측시스템 
개발 및 보완

● 해일 침수범람 예측모델 개발

● 연안침식 변화측정 및 기술 개발

● 연안침식 최적예측모델 개발

● 태풍 전파해역 해양-기상 뜰개 실험 
및 AXBT 조사 

● 시범예측실험 해양 준실시간 정보 
제공 -태풍장 시범예측 운용

● 연안 국지 관측시스템 구축 및 해양 
정보(관측 및 예보자료) 전달시스템 
구축

● 정밀 태풍해상풍 산출시스템개발 및 
보완

● 국지 태풍해일 예측시스템개발 및 보완

● 자료동화 기술 개발(해상풍 및 태풍해일)
● 해일 침수범람 예측모델 개발

● 연안침식 최적예측모델 개발

3단계(2018년도)
(G-03)

● 고해상 해양-태풍 접합모델 개발

● 해양예보시스템(태풍해일) 구축 및 
운영(72시간)

● 해일 침수범람 예측 및 재해도 작성

● 친환경적 연안침식 대응공법 개발

● 고해상 해양 순환모델 개발

● 고해상 해양-태풍결합 태풍모델 개발

● 정밀 해일 예측시스템의 현업화 및 
해양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 태풍해일 침수범람 예측(U-GIS 기반)
● 태풍해일 재해도 시범작성

● 적응시간별 연안침식 대응공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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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해일을 유발하는 태풍 등 해양에서의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태풍 전파해역에서 

온난화하는 해양특성을 모니터링함

● 해양-태풍결합모델링 기술을 개발하여 결합모델기반 태풍예측기술을 개선하고,

기상청 현업에 사용토록 관련기술을 제공함

● “해양기인 연안재해 대응 기술 개발”은 2018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연안재해 관측 

및 예측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함

- “해양기인 연안재해 대응 기술 개발”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해수면 상승과 태풍의 강도 및 내습빈도 증가에 따른 연안재해 피해규모를 약 

20% 이상 저감하기 위한 국가 능력의 제고 및 안전한 국토의 지속적 개발 및 

보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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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개발 목표 수준 및 목표설정 근거

연구목표의 수준 예상되는 세계 최고수준

세계
최고
수준 
대비 
국내
수준

연구목표의
설정 근거

총괄목표
(2018년도)

● 선진국 수준의 해양기인 
연안재해 대응 기술 확보

● 해양예보시스템 
현업화 

90%
● 해양예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 사용자의 니즈

현재수준
(2008)

● 국지 관측시스템 구축은 세
계적인 기술 보유

● 해양수치모델 실용화 초기
단계

● 침수범람 재해도 작성기술 
초기단계

● 연안침식분야에서 특정부분은 
최고 수준이나 전반적으로 
미진함

● 관측시스템의 실용화 
초기단계

● 해양순환모델 실용화 
● 침수범람재해도 작성

기술 실용화
● 연안환경변화에 시스템

적인 차원의 접근

50%

● 해양예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 사용자의 니즈
● 정부인식 고조

1단계 목표
(2011년도)

● 해양-태풍결합모델 개발
● 최첨단 연안 관측시스템 구축
● 국지해일시스템 기반기술 개발 
● 침수범람 및 재해도 작성 

기반 기술 확보
● 연안침식 변화측정 및 기술 

개발

● 고정밀/고해상 결합
모델

● 관측시스템 실용화 
● 해양수치모델 실용화 
● 침수범람 재해도 

작성기술 실용화
● 연안환경변화에 시스

템적인 차원의 접근

60%

● 재해 적극적 대응
● 재해요인 실시간 관측

기술 확보
● 사용자의 니즈
● 전문 연구인력 보유 현

황

2단계 목표
(2014년도)

● 태풍시범 예측/초기조건 
실관측

● 관측․예보지원시스템 구축/
개선

● 국지정밀 태풍해일예측 시스
템의 실용화 초기단계

● 침수범람/재해도 작성 초기 
단계

● 연안침식 변화측정 및 기술 
개발

● 연안침식 최적예측 모델 실
용화 초기단계

● 고정밀 태풍현업 
예측/초기조건 
위성활용

● 해양예보시스템의 
실용화 

● 침수범람 재해도 작
성기술 실용화 

● 연안침식 최적예측 
모델 실용화 단계

70%

● 온난화강화 및 재해증
대 대처

● 해양예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 보유 기술 능력

3단계 목표
(2018년도)

● 고해상 해양/태풍모델 개발/
예측

● 연안관측․예보지원시스템 
실용화

● 국지정밀 태풍해일 예측시스
템의 현업화

● 침수범람 및 재해도 작성  
기술 실용화

● 친환경적 연안침식 대응공법 
실용화 

● 고해상/고정밀 결합
모델기반 태풍예측

● 해양예보시스템 
현업화 

● 침수범람 재해도 
작성기술 실용화

● 친환경적 연안침식 
대응공법 실용화 

80%-
90%

● 예측모델의 정확성 
요구 점증

● 해양예보시스템의 
현업화

● 사용자의 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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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기술개발과제 도출4

4-1. 중점기술개발과제 후보군 도출

□ 중점기술개발과제 후보군

<중점기술개발과제>

프로그램 목표
필요기술 및 기술적 도전과제 중점기술개발과제

단계별 목표 세부내용

1단계

(2011년)

(G-01)

● 해양․태풍 
결합모델에 의한 
태풍 진로 및 강도 
예측 개선

● 연안 관측시스템 
구축

● 국지정밀 
태풍해일예측시스템 
기반기술 개발 

● 침수범람 및 재해도
작성 기반기술 확보

● 연안침식 변화측정 
및 기술 개발

● 태풍 진로 해역 해양 3차원 
구조 모니터링 PC-01

● 지구온난화 환경에서 
강화되는 태풍예측기술 
개선연구● 해양-․태풍결합 모델기술 개발

● 관측시스템구축/실용화

PC-02
● 태풍해일에 의한 연안 

재해 대응기술 개발

● 국지정밀 태풍해일예측시스템  
기반기술 

● 침수범람 및 재해도 작성 기
반 기술

● 연안침식 변화 측정 및 기술 
개발

PC-03
● 연안침식 예측 및 저감 

기술개발

2단계

(2014년)

(G-02)

● 결합모델기반 태풍 
시범예측

● 태풍 시범예측 자료
모니터링기술개발

● 연안관측․예보지원
시스템 구축 및   
개선

● 국지정밀 태풍해일
예측시스템 개발

● 침수범람 및 재해도 
작성 기술 개발

● 연안침식 변화측정 
및 기술 개발

● 연안침식 최적예측 
모델 개발

● 시범예측 모니터링기술개발 
● 태풍 시범예측/개선

PC-01
● 지구온난화 환경에서 강

화되는 태풍예측기술 
개선연구

● 국지해양 예보지원 시스템 개
발 

● 해상풍산출/국지정밀해일 예
측시스템/동화기술 개발

● 해일침수범람 모델 개발

PC-02
● 태풍해일에 의한 연안

재해 대응기술 개발

● 연안침식 변화 측정 및 기술 
개발

● 연안침식 예측모델 개발
PC-03

● 연안침식 예측 및 저감 
기술개발

3단계

(2018년)

(G-03)

● 고해상 태풍 예측기
술 개발

● 해양예보시스템(태
풍해일) 현업화 

● 침수범람 및 재해도 
작성기술 확보

● 친환경적 연안침식 
대응공법 실용화 

● 고해상 해양순환 모델 개발
● 고해상 해양-태풍모델 결합

PC-01
● 지구온난화 환경에서 

강화되는 태풍예측시스
템 개선연구

● 국지해일 예측시스템 현업화 
및 해양정보 전달시스템 구축

● 태풍해일 침수범람 예측 및 
재해도 작성 기술 개발

PC-02 ● 태풍해일에 의한 연안
재해 대응기술 개발

● 적응시간별 친환경 연안침식 
대응공법 개발

PC-03
● 연안침식 예측 및 저감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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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 환경에서 태풍예측기술 개선”은 하계해양모니터링 기술, 해양순환 모델링 

기술, 태풍-해양결합 모델링 기술로 분류할 수 있음

● “해양기인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은 태풍해일 예측기술, 태풍해일에 의한 연안재해 

대응기술, 연안침식 예측 및 저감기술로 나눠질 수 있음

4-2. 중점기술개발과제 후보군의 우선순위 결정

가.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 중점기술개발과제 선정기준

<중점기술개발과제 선정기준>

구분 선정 평가의 주안점 가중치

기술적 중요성
• 세계최고 수준과의 경쟁성
• 기술개발의 시급성

30

경제적 중요성 • 직․간접의 경제적 파급 효과 25

국가전략적 중요성
• 국가발전목표와의 연계성
• 국제적 경쟁 우위 확보 
• 국가 재해 재난 대비 기술 확보

15

연구소의 기술능력
• 기술개발의 실현 가능성
• 가용 연구인력 확보

25

기타
•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요소에 적극적 대응
• 연안재해 분야 인력 양성

5

소계 - 100

나. 중점기술개발과제 후보군 우선순위

<중점기술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중점기술개발과제

선정 기준
우선
순위7)

선정여부
(O/X)8)기술적 

중요성1)
경제적 
중요성2)

국가전략적
중요성3)

연구소의 
기술능력4) 기타5) 계6)

PC-01

지구온난화에 환경에 

강화되는 태풍예측기술 

개선연구

5 5 5 3 1 19 1 O (P-01)

PC-02

태풍해일에 의한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

5 5 5 3 1 19 1 O (P-02)

PC-03
연안침식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
5 5 5 3 1 19 1 O (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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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점기술개발과제별 중요도 및 확보방안

중점기술개발과제

중요도 확보방안

높음(H) 중간(M) 낮음(L)
소관기관
단독개발

(R)

공동개발
(C)

외부
아웃소싱

(I)

P-01
지구온난화 환경에서 강화되는 

태풍예측기술 개선
○ ○

P-02
태풍해일에 의한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
○ ○

P-03 연안침식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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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중점기술개발과제별 목표 및 핵심기술 도출

가. 전략성능 요건

□ 중점기술개발과제별 전략성능 및 내용

중점기술개발과제 목  표 전략성능 및 내용
핵심기술과제

명칭
중요
도

확보
방안

P-01

● 지구 온난화 
환경에서 강
화되는 태풍 
예측기술 개
선 연구

● 지구/해양온난
화 환경에서 강
화되는 태풍에 
대응하여, 태풍 
내습전 해양특
성을 모니터링

● 해양-태풍결합
모델의 개발을 
통하여, 태풍 예
측시스템을 개
선

(CT-01)● 태풍 환경에서 해양반응    
모니터링/조사선조사

● 해양-기상뜰개 모니터링
● (A)XBT 활용 모니터링

● 해양모니터링기술
(CT-01)

H R

(CT-02)● 해양진단장 생산
● 태풍-해양결합위한 해양모

델/초기장 개발
● 태풍전파해역의 3차원구조

재현, 예측실험 

● 해양모델링기술
(CT-02)

M R

(CT-03)● 해양순환모델과 GFDL 태풍
모델과의 양방향 접합

● 현 예측시스템 정확도 평가
● 온난화시나리오에 따른 태

풍변수 변동성

● 해양-태풍 결합 
모델링 및 변동 
예측 기술(CT-03)

H C

P-02

● 태풍해일에 
의한 연안재
해 대응기술 
개발

● 국지 해양 관측 
․예보지원시스
템 구축

● 정밀해상풍 산
출시스템 개발

● 국지태풍해일 
예측시스템 개
발

● 해일범람 지역 
예측/재해도작
성기술 개발

● 실시간 해양재해요소 관측
시스템/해양정보(관측 및 
예측자료) 전달시스템 구축 

● 국지해양관측 예
보지원시스템 구
축 (CT-04)

H C

● 정밀 태풍해상풍 산출시스
템의 개발 및 비교 ․검증

● 정밀 태풍해상풍 
산출시스템 개발 
(CT-05)

H C

● 국지정밀 태풍해일 예측시
스템의 개발 및 비교 ․검증

● 국지정밀 태풍해
일예측시스템 개
발 (CT-06)

H C

● 태풍시 해일 침수범람 지역
의 예측/재해도 작성 기술 
개발

● 해일침수지역예측 
및 재해도 작성기
술개발 (CT-07)

H C

P-03
● 연안침식 예

측 및 저감
기술 개발

● 연안침식 변화 
측정/기술 개발

● 연안침식 최적
예측모델 개발

● 친환경연안침식
대응공법 개발

● 수리 ․ 퇴적현경 특성별 
연안지형 변화 측정 및 기
술 개발

● 연안침식 변화측
정 /기술개발
(CT-08)

H C

● 파랑-흐름을 고려한 연안지
형변화 정밀 예측모델 개발

● 연안침식 최적 예
측모델 개발 
(CT-09)

H C

● 적응시간별 친환경 연안침
식 대응공법 개발

● 친환경적 연안침
식 대응 공법 개
발 (CT-10)

H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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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기술과제 

□ 핵심기술과제의 특징

핵심기술
과제번호 

핵심기술과제명 주요내용 목표
요소기술

명칭
중요
도

확보
방안

CT-01
● 해양모니터링 

기술

● 해양-기상뜰개/AXBT 활
용 태풍내습전 해양-태풍
특성모니터링 

● 각종 모니터링, 관측자료 
준실시간 결합기술

● 조사선조사

● 기상-해양뜰개운용 

● ADCP계류조사

CP-01 H R

CT-02
● 해양모델링 

기술

● 태풍내습해역 대상 해양
모델개발/경계조건산정,
운용

● 초기 진단 해양장 산출

● 해양수치모델개발 

● 진단 해양장 산출
CP-02 H R

CT-03

● 해양-태풍 
결합 모델링 
및 변동 에측 
기술

● 자체개발 해양모델과 
GFDL 태풍모델(로드아일
랜드대버전) 결합

● (준)실시간 태풍 예측 시
스템 구축

● 해양-태풍 상호 작용 규명

● 태풍 장기 변동성 예측

● 해양 모델 접합 태
풍 모델 개발,

● 비접합모델 대비예측 
정확도 (강도 
2 0 - 3 0 % , 진 로 
10-20%) 향상 

● 태풍 진로 및 강도 
변동성을 조율하는 
해양 역할 규명

● 태풍 발생 빈도 및 
강도 중장기(50년,
100년 후) 예측 시
스템 구축  

CP-03
태풍모델링기
술

H C

CP-04
해양-대기모델 
접합 기술 

H R

CP-05
해양-태풍 상
호 작용 평가/
분석 기술

H R

CP-06
기후 변화 관
련 태풍 변동
성 평가, 분석
기술

M C

CT-04

● 국지 해양 
관측 ․
예보지원 
시스템 구축 
기술

● 해양기인 재해요소 실시간 
관측시스템 구축 및

● 해양정보(관측 및 예측자
료)를 사용자에게 전달하
는 시스템의 구축

● 실시간 관측시스템 
설치 및 운영

● 관측 및 예보자료의 
검․보정 및 D/B화

● 해양정보의 가시화 
및 웹서비스 실시

관측시스템 구
축 및 운영
CP-07

H R

자료 검․보정 
및 D/B 구축
CP-08

H C

해양정보의 가
시화 및 웹서
비스 CP-09

M C

CT-05

● 정밀 
태풍해상풍 
산출시스템 
개발 기술

● 정밀 태풍해상풍 시스템 
개발

● 정밀격자 (~7km)
태풍해상풍 시스템 
개발

태풍해상풍 산
출 기반 기술 
CP-10

M C

정밀 태풍해상
풍 시스템 개
발 기술 CP-11

H C

해상풍 자료동
화 기술 
CP-12

H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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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과제번호 

핵심기술과제명 주요내용 목표
요소기술

명칭
중요
도

확보
방안

CT-06
● 국지정밀 태풍해일 

예측시스템 개발 
기술

● 국지정밀 태풍해
일 예측시스템 개
발 및 현업화  

● 정밀 격자 
(~300m) 조석-파
랑-태풍해일 복
합모델의 개발

● 국지정밀 태풍해
일 예측시스템 
현업화

정밀수심도 작성기술
CP-13

M C

조석-파랑-태풍 해일 
복합모델 개발기술 
CP-14

H C

태풍해일 자료동화 
기술 
CP-15

H C

CT-07
● 해일 침수범람 지

역 예측 및 재해도 
작성 기술 개발

● 해일 내습시 예상
되는 침수범람 지
역 예측 및 재해
도 작성 기술의 
개발

● 정밀격자 (~30m)
침수범람 모델 
개발

● U-GIS기반 침수
범람 지역 예측 
및 재해도 시범 
작성

육도와 해도의 통합 
기술
CP-16

H C

해일 침수범람 모델 
개발 기술 CP-17

H C

해일 침수범람 및 재
해도 작성기술 
CP-18

H C

CT-08
● 연안침식 변화 측

정 및 기술 개발

● 수리 ․ 퇴적현경 
특성별 연안지형 
변화 측정 및 기
술 개발

● 연안침식 변화측
정 및 기술개발

연안침식 변화 측정
CP-19

H C

연안침식 변화 측정
기술 개발 CP-20

H C

CT-09
● 연안침식 최적예측

모델 개발 기술

● 파랑과 흐름을 고
려한 연안지형변
화 정밀 예측모델 
개발

● 연안침식 최적예
측모델 개발

연안침식 예측모델 
기반 기술 개발 
CP-21

H C

연안침식 최적예측모
델 개발 CP-22

H C

CT-10
● 친환경적 연안침식 

대응공법 개발기술

● 적응시간별 친환
경 연안침식 대응
공법 개발

● 친환경적 연안침
식 대응공법 개
발 기술

연안침식 대응공법 
개발 기술 CP-23

H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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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드맵5

5-1. 중점기술개발과제 수행관계 

가. 중점기술개발과제1 수행관계 분석

□ 중점기술개발과제1의 수행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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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점기술개발과제2 수행관계 분석

□ 중점기술개발과제2의 수행관계도

다. 중점기술개발과제3 수행관계 분석



- 43 -

5-2. 중점기술개발과제 로드맵

가. 중점기술개발과제 1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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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점기술개발과제 2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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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점기술개발과제 3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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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총괄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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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중점기술개발과제 추진계획

가. 중점기술개발과제1 추진계획

□ 중점기술개발과제1의 업무구조도

● 태풍모델 및 결합연구는 그간 최고수준의 연구역량을 보여온 미국 로드아일랜드 

대학 연구팀과 위탁/공동 추진

● 해양모델의 효율화를 위한 병렬화 최적화 기술은 과기정보연구원이 수행. 해양연이 

개발하는 해양수치모델의 효율향상 분야 담당

● 현재 수행중인 기초연구회의 연구사업에 기상연이 해일모델/태풍분석 분야 참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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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기술개발과제1의 협력기관 및 재원표

<중점기술개발과제1의 협력기관 및 재원표>(억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주
관
기
관

협력
기관

주
관
기
관

협력
기관

주
관
기
관

협력
기관

주
관
기
관

협력
기관

주
관
기
관

협력
기관

주
관
기
관

협력
기관

주
관
기
관

협력
기관

주
관
기
관

협력
기관

주
관
기
관

협력
기관

주
관
기
관

협력
기관

예
산

예산
예
산

예산
예
산

예산
예
산

예산
예
산

예산
예
산

예산
예
산

예산
예
산

예산
예
산

예산
예
산

예산

지구온난화 
환경에서 
강화되는 
태풍예측기
술개선

해
양
연

URI
KISTI
NMRI

해
양
연

URI
KISTI
NMRI

해
양
연

URI
KISTI
NMRI

해
양
연

URI
KISTI
NMRI

해
양
연

URI
KISTI
NMRI

해
양
연

URI
KISTI
NMRI

해
양
연

URI
KISTI
NMRI

해
양
연

URI
KISTI
NMRI

해
양
연

URI
KISTI
NMRI

해
양
연

URI
KISTI
NMRI

18 2 18 2 18 2 18 2 18 2 18 2 18 2 18 2 18 2 18 2

해양
모니터링
기술

해
양
연

해
양
연

해
양
연

해
양
연

해
양
연

해
양
연

해
양
연

해
양
연

해
양
연

해
양
연

8 8 8 8 8 8 8 8 8 8

해양순환
모델링
기술

해
양
연

KISTI
해
양
연

KISTI
해
양
연

KISTI
해
양
연

KISTI
해
양
연

KISTI
해
양
연

KISTI
해
양
연

KISTI
해
양
연

KISTI
해
양
연

KISTI
해
양
연

KISTI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해양-태
풍 결합  
변동 
예측 
기술

해
양
연

URI
KISTI
NMRI

해
양
연

URI
KISTI
NMRI

해
양
연

URI
KISTI
NMRI

해
양
연

URI
KISTI
NMRI

해
양
연

URI
KISTI
NMRI

해
양
연

URI
KISTI
NMRI

해
양
연

URI
KISTI
NMRI

해
양
연

URI
KISTI
NMRI

해
양
연

URI
KISTI
NMRI

해
양
연

URI
KISTI
NMRI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해양연 : 한국해양연구원

URI : 미국 로드아일랜드 대학교

KISTI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MRI : 국립기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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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기술개발과제 1의 추진일정표

<중점기술개발과제1의 추진 일정표>

중점기술개발과제1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해양
모니터링
기술

뜰개모니터링
기술 

조사선관측기
술

ADCP계류조
사

해양모델링
기술

해양수치모델
개발

자료동화체계
구축

해양진단장생
산

해양-태풍 
결합 

모델링 및 
변동 예측 

기술

태풍 모델링

해양-태풍 
모델 접합 

기술

해양-태풍 
상호 작용 
규명 기술

기후변화관련 
태풍변동 

분석예측기술

주관

주관

주관

주관

주관

주관

협동(주관+협력)

주관

주관

주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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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점기술개발과제 2의 추진 계획

□ 중점기술개발과제2의 업무구조도

● “태풍해일에 의한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은 총 연구기간 10년(3단계)동안 200억원

의 예산을 투입하며, 4개의 핵심기술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모든 핵심기술과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주관기관이며 미국의 OceanWeather, 부산대,

제주대, 전남대, 데이터PCS, 밴시아, 지오시스템 리서치, 항공라이다 등의 협력연구 

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함

● 국지해양관측․예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생산되는 해양재해요소의 자료는 중점기술

개발과제1과 3에서도 활용될 것임

● 정밀 태풍해상풍 산출시스템은 중점기술개발과제 1과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며 

국지정밀 태풍해일 예측시스템과 연동개발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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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지정밀 태풍해일 예측시스템의 결과는 해일 침수범람지역 예측 및 재해도 작성

기술 개발의 기초자료로도 활용 될 것임

□ 중점기술개발과제2의 협력기관 및 재원표

<중점기술개발과제2의 협력기관 및 재원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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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기술개발과제2의 추진일정표

<중점기술개발과제2의 추진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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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주관+협력)

위탁

주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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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점기술개발과제3 추진계획

□ 중점기술개발과제3의 업무구조도

● “연안침식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은 총 연구기간 10년(3단계)동안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3개의 핵심기술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모든 핵심기술과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주관기관이며 미국의 VIMS, 인하대, 지오시

스템 리서치 등의 협력연구 기관과 공동연구 ․ 개발

● 핵심기술과제인 연안침식의 변화측정 및 기술개발은 현황분석 및 연안침식 예측모델의 

입력 및 검․보정 자료로 활용되며, 연안침식 최적예측모델의 결과는 연안침식 대응

공법 개발 기술에 사용되게 됨 

● 연안침식 변화측정 및 연안침식 예측모델 기반기술 개발의 요소기술들은 중점기술개

발과제2의 국지연안 관측시스템의 관측자료와 함께 연안침식 최적예측모델 개발에 

활용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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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기술개발과제3의 협력기관 및 재원표

<중점기술개발과제3의 협력기관 및 재원표>(억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주
관
기
관

협
력
기
관

주
관
기
관

협
력
기
관

주
관
기
관

협
력
기
관

주
관
기
관

협
력
기
관

주
관
기
관

협
력
기
관

주
관
기
관

협
력
기
관

주
관
기
관

협
력
기
관

주
관
기
관

협
력
기
관

주
관
기
관

협
력
기
관

주
관
기
관

협
력
기
관

예
산

예
산

예
산

예
산

예
산

예
산

예
산

예
산

예
산

예
산

예
산

예
산

예
산

예
산

예
산

예
산

예
산

예
산

예
산

예
산

연안 침식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

해
양
연

해
양
연

해
양
연

해
양
연

해
양
연

해
양
연

해
양
연

해
양
연

해
양
연

해
양
연

9 9 8 13 13 12 9 9 9 9

연안침식 변화 
측정 및 개발 

기술

해
양
연

지
오

해
양
연

지
오

해
양
연

지
오

해
양
연

지
오

해
양
연

지
오

해
양
연

지
오

9 9 8 8 8 8

연안침식 
최적예측 모델 
개발 기술

해
양
연

인
하
대

해
양
연

인
하
대

해
양
연

인
하
대

해
양
연

인
하
대

해
양
연

인
하
대

해
양
연

인
하
대

해
양
연

인
하
대

5 5 4 4 4 4 4

연안침식 
대응공법 개발 

기술

해
양
연

VI
MS

해
양
연

VI
MS

해
양
연

VI
MS

해
양
연

VI
MS

5 5 5 5

□ 중점기술개발과제3의 추진일정표

<중점기술개발과제3의 추진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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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성과활용방안 

가. 과학기술적 성과

● 해양-태풍결합을 통한 해양모델개발과 이를 운용한 정확도가 향상된 바람과 기압장 

산출 (태풍강도 10-20% 향상, 태풍진로 10% 예측 정확도 향상 기대)

● 태풍과 해양 상호작용 모니터링에 의한 온난화 해양구조 변화 규명 및 특히 태풍시 

해양혼합의 역학적 과정 규명

● 해양-태풍 상호작용 이해 및 학계 연구 자료로 활용

● 해양-태풍결합 연구결과에 기반한 기상청 해일모델 예측 정확도 개선

● 악기상시 연안재해피해 저감을 위한 국지정밀 태풍해일예측시스템의 현업화 구현으로 

태풍해일의 발생시간과 크기 및 침수범람지역을 정확히 예측하여, 연안재해방재를 

위한 예․경보시스템 구축의 기반 기술 확보 가능.

● 기후변화와 더불어 예상 밖의 대형 연안침식재해(동해안 해안도로 유실과 서해안 

해수욕장 황폐화 등)를 폭넓은 시․공간 스케일의 관측과 3차원 해류-파랑-퇴적물

이동-지형변화를 복합한 정밀예측모델 및 친환경 대응공법의 개발

나. 사회경제적 성과

● 정확도가 향상된 태풍/해일예측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기상청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인적, 경제적 피해 저감

● 해양-대기결합모델링 결과에 의거한 태풍요소 중장기 전망을 통해 국가 재해 대응 

정책 수립 및 산업 발전의 기초자료

● 유엔 자연재해 예측/예방 프로그램에 기여, 국가 신임도 향상

● 매미급 태풍이 과거 대비 빈도수가 약 2배 정도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태풍, 해일 

예측성 향상이 해일재해 저감에 비래한다고 가정하면 피해 정도 저감은 30-50%,

여기에 빈도수 2배를 고려하면 대략 3-5 조원, 6-10명 인명 피해 저감 예상

● 발생이 빈번한 재해 및 신종재난에 대비하여 재난별 시뮬레이션과 취약지역․계층 

사전파악을 통한 예방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의 기반확보.

● 환경 친화적인 연안침식 대응기법과 연안침식 예측 관리로 국토의 유실을 최소화 

하여 국토와 국민 삶의 안정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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