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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시는 현대인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중심이 되

는 생활영역으로 각종 인프라가 집약되어 있어 그 중요성

이 매우 크다. 지난 반 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미 급

격한 도시화가 이루어 졌으며, 2050년에는 도시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약 70%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UN 
DESA, 2018). 광범위한 도시화와 에너지 소비, 인구 증가

는 환경 오염물질 발생, 기상 및 국지풍의 순환과 같은 기

후 특성 변화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요하

기도 한다. 특히, 도시열섬(Urban heat island, UHI) 현상

은 도심 특정 지역이 주변 교외 지역에 비하여 더 높은 기

온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

하여 그 발생 특징이 더욱 복잡해지는 것으로 보고된다

(Emmanuel and Krüger, 2012; Halder et al., 2021; 
McCarthy et al., 2010). 가령 Sachindra et al. (2016)는 기

후변화에 따른 극한의 날씨 빈도와 도시열섬현상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온실가스 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 지역의 도시열섬강도(Urban heat 
island intensity, UHII)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

힌 것이 일례라 할 수 있다. 도시열섬현상의 발생은 도심

을 구성하고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같은 도시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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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의 거칠기(모양), 도시의 열용량 등을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 뿐만 아니라 도시화로 인한 초고밀도 개발, 녹지 

면적 감소,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여름

철 냉방기 실외기의 열기는 기후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곧 도시열섬현상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도시열섬현상은 도시와 기후변화, 대기환경을 연구하는 

다양한 학문에서 도시 미기후(Microclimate) 특성 뿐만 아

니라 보다 큰 시공간적 규모인 광역 기후(Macroclimate) 특
성의 시각에서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Ahn et al. (2012)은 

부산시의 장기적 토지피복변화 분석을 통하여 자연환경이 

인공구조물로 변해감에 따라 도시열섬현상이 얼마나 심화

되었는지 추정하였다. 그 결과 토지피복도에 따라 산림 및 

농업 지역의 열섬포텐셜은 -6 ~ -3℃로 도시열섬 유발 가능

성이 낮은 반면, 도심 공업 지역 6 ~ 8℃, 주거 지역 및 상업 

지역은 0 ~ 5℃로 토지이용에 따른 기온상승 효과를 정량적

으로 제시하였다. Sailor (2011)는 도심 지역 지표면의 높은 

거칠기가 지면의 가파른 온도 상승과 높은 난류 혼합에 기

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Hong et al. (2013)는 4년간 서울

의 29개소 자동기상관측망(Automatic weather station, 
AWS)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열섬강도와 일교차의 편차를 

정량화 하였다. 이를 통하여 서울 지역의 도시열섬강도는 

국지기후대 (Local climate zone, LCZ) 분류에 따라 같은 도

심 내라도 고층 건물 밀집 지역과 식생 지역 간 도시열섬강

도는 최대 4.3 ℃까지 차이가 발생한다고 정리하였다. 그동

안 도시열섬현상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에서 AWS가 활용되

었으나 분석 대상 지역에 측정망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특성을 대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러

한 이유로 Je and Jung (2018)은 소형 측정장비 시스템을 구

축하여 기상청 AWS와 함께 서울 지역에 총 239개소로부터 

측정된 대규모의 자료를 수집하여 열섬강도분석을 수행하

였다. 최근 들어서는 에너지 소비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 완

화 측면에서 도시열섬현상을 감소함으로써 도시에서 냉방

을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Kondo et al., 2021; Mutani and Todeschi, 2020).
도시열섬현상은 단순히 도심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온

도만 상승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도시열섬현상이 발

생됨에 따라 도심 지역의 국지적 대류 기능은 줄어들거나 

단절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교외 녹지에서 발생된 상

대적으로 기온이 낮고 신선한 공기의 도심 내 유입을 차

단함과 동시에 도시에서 기인하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이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도시 지역 시민들

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현상

은 해륙풍이나 산곡풍과 같이 독특한 국지풍 특성을 갖는 

해안도시, 분지나 산간 지역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특히, 해안도시의 경우 황함유량이 비교적 높은 벙커유 

등의 연소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선박 기인 대기오염물질

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

인 관리가 필요하다(Kwon, 2022; Kwon et al., 2019). 우
리나라 대표적 항구도시인 인천은 인천항, 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국가산업단지 등 풍부한 도시 인프라를 기

반으로 하고 있어 환경적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다양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은 주변으로 확산과 외부의 깨끗한 대기 유

입으로 농도 저감이 가능하겠으나, 도시열섬현상이 인천 

지역의 해륙풍 발생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자연 확산과 

같은 자정 작용에 따른 도시 대기질 개선을 기대하기 어

렵다. 더욱이 항만에서 발생되는 대규모의 선박 기인 대

기오염물질들이 해륙풍에 의하여 도심까지 침투한다면 

도시 대기질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때문에 도시열섬

현상과 항구도시 대기 흐름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그 대상지역이 서

울에 국한되어 왔고, 그 범위가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

도권으로 확대되었다 할지라도 지역별 토지 이용에 따른 

열섬강도 산정이 주를 이루어 도시열섬현상이 국지풍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은 드물었

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 모델링을 통하여 도시열섬강도가 

인천 지역의 해륙풍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기후·대기환경적 시각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2. 연구자료 및 방법

2.1. 연구 대상 지역 및 기간

인천(37°29’N, 126°38’E)은 수도 서울과 접하고 있는 

인구 약 300만명의 대도시로 부산에 이어 우리나라 제2의 

항구도시로 여겨진다(Fig. 1). 그 중에서도 인천항(Fig. 1 
(★))은 1883년 개항하여 오랜 기간 수도권 해운물류의 중

심지로 자리잡아 지역 경제에 기여해 왔다. 최근에는 선

박 기인 대기배출에 대한 사회적·환경적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선박 기인 대기오염물질의 항만 지역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인천 지역은 독특한 지리

적 특성으로 인하여 선박 기인 대기 배출을 포함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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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해륙풍에 의하여 바

람 방향에 따라 이동 및 확산하게 된다.
본 연구의 대상 기간은 인천 지역에 도시열섬현상이 발

생하기 쉬우며, 해수면과 지면의 온도차가 커지게 되는 

여름철 고온 기간 중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인천 지역

에 위치한 종관기상관측장비(ASOS,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로부터 수집된 2013년부터 2022년 까지

의 자료를 분석하여 10년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날을 꼽

았다. 그 결과 8월 5일이 직전 10년 동안 평균 기온이 가

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당일을 포함한 1주일을(8
월 1일부터 8월 7일) 해륙풍 모사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Fig. 1. Study domain around Incheon port (★) and

grid design for sea-land breeze modeling

2.2. 도시열섬현상에 따른 해륙풍 모사

해륙풍의 발달 특성은 그 지역의 기후조건, 바다와 육지 

간 표면의 온도차, 표면의 물리적 성질 등 다양한 영향 요인

에 의하여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 항만 지역에서 발

생되는 해륙풍 모사를 위하여 연구 대상 지역의 알베도, 표
면 온도, 비열, 토지 이용도, 토양 내 수분 함유량, 인공열과 

같이 지형 정보가 고려 가능한 Higher Order Turbulence 
Model for Atmospheric Circulation-Random Puff Transport 
and Diffusion (HOTMAC-RAPTAD)프로그램을 활용하였

다. HATMAC-RAPTAD는 라그랑지안(Lagrangian puff) 모
델을 기반으로 하며 지역 단위의 대기 움직임을 비선형

(Non-linear) 및 비정상(Unsteady) 특성과 함께 구현하는데 

적합하다. 때문에 가우시안 모델(Gaussian plume model)이 

해륙풍이나 산곡풍과 같은 국지 순환풍을 모사하는데 갖는 

한계의 보완이 가능하다. 또한 프로그램 내에서 계산된 바

람장을 시간 변화에 따라 구현할 수 있어 지역풍 영향 범위

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다.
연구 대상 지역의 지형정보는 미국 지질조사국(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입

력하였으며, 지표온도, 습도, 기압과 같은 기상 정보는 우

리나라 기상청(www.weather.go.kr)의 통계자료를 적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 지역 열섬현상에 따른 해륙풍 

변화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도시열섬현상 발생에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공열(AH, Anthropogenic heat) 
입력값에 변화를 주었다. USGS에서 제공하는 토지정보에 

따르면 도심 지역의 AH 기본 권장값은 50 W/m2이지만, 
도시열섬강도에 따른 표면 온도 변화와 해륙풍 발생 특성

을 살펴보고자, AH 입력값을 0, 50, 100, 150, 200 W/m2

으로 변화시켜 5단계의 UHI강도에 따른 바람장 모사 결

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AH 입력값이 50
W/m2에서 0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도심 지역에 도시열섬

현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존보다 감소하는 상태를 나타

내며, 반면 기존의 AH보다 더 큰 AH이 발생되는 경우 도

심의 열섬현상이 심화되는 상태로 간주하였다. 이를 통하

여 도시열섬현상에 따른 해륙풍 변화 모사가 가능하였으

며, 그에 따른 항구도시 대기질에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기후·대기환경적 시각에서 고찰할 수 있었다. 이미 기존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에서의 AH에 따른 도시열섬현상 발

생 변화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Chen et al., 2009; Li 
et al., 2021; Shahmohamadi et al., 2011), 인천과 같은 항

만 도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시열섬현상 영향에 따른 

국지풍 변화 특성을 분석한 사례는 드물다.

2.3. 해륙풍 영향 범위 해석

AH 변화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지는 인천 항만 지역의 

해륙풍 모사 결과를 활용하여 수학적 해석을 통한 해륙풍

의 영향 범위 산정이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여 도심 내에

서 발생되거나 혹은 외부로부터 연구 대상 지역에 유입된 

대기오염물질이 지역 국지풍을 따라 어느 범위까지 순환

하게 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수식 1은 해풍과 육

풍의 침투 거리 계산을 위한 수학식으로 Haurwitz (1947)
가 소개한 이후 다양한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Jeong et al., 2008; Kwon and Cho, 2021; Pokhrel and 
Le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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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L은 해풍 또는 육풍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육지 

또는 바다로의 침투거리[km], h는 상공 높이[km], Tm은 

지표면과 혼합고에서의 평균 기온[℃], 는 해륙풍 평균 풍

속 [m/s], 그리고 Ta와 Tb는 각각 바다와 지표에서의 기온

[℃]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바다와 육지의 해륙풍 침투 

거리의 합이 L이므로 해안선으로부터 해풍 또는 육풍의 

거리는 L/2가 된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AH에 따른 표면 온도 변화

도시열섬현상이 해륙풍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10년 동안 일평균 기온이 가

장 높은 8월 5일의 바람장 모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보다 

실효성 있는 예측을 위하여 실제로는 해당일 전후 수 일

을 포함하여 총 1주일 (8월 1일 ~ 7일)을 모사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도심지역의 AH강도에 따른 바다와 

육지의 지표 온도(지상 0 m) 변화 추이를 Fig. 2와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바다의 경우 AH 변화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표면온도가 매우 미미하게 변화하였다(Fig. 2 
(a)). 반면 육지는 일출이 시작되는 6시경 표면 온도가 증

가하여 오후 12 ~ 14시경 최고 온도가 지속되다가 일몰 

이후 다시 낮아지는 패턴을 보였다(Fig. 2 (b)). 특히, 도심 

AH이 증가할수록 표면의 온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AH값이 0, 50, 100, 150, 
200 W/m2으로 변화함에 따라 육지의 최저 표면 온도는 

각각 22.9℃, 23.9℃, 24.7℃, 25.6℃, 26.5℃로 나타났으며, 
최고 표면 온도는 각각 35.6℃, 36.0℃, 36.4℃, 26.8℃, 
37.1℃로 최저 표면 온도와 최고 표면 온도 모두 AH 값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AH 증가에 따른 표면 온도 증가 폭은 최고 온도보다 최

저 온도가 가파르게 나타나 AH이 증가할수록 최고와 최

저 표면온도의 차이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바다 표면 10 m와 지상 10 m에서의 기온 변화 추이는 

표면에서의 온도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AH 변화에 따른 바다 표면 10 m 기온을 살펴보면 일최저 

  ×    (1)

(a) Sea (0 m height) (b) Land (0 m height)

(c) Sea (10 m height) (d) Land (10 m height)

Fig. 2. Comparison of temperature variation of sea and land surfaces at 0 m and 10 m heights as AH different

int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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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24.2℃, 24.3℃, 24.3℃, 24.4℃, 24.5℃로, 최고 기

온이 25.1℃, 25.0℃, 25.1℃, 25.1℃, 25.1℃로 각각 AH값

이 0, 50, 100, 150, 200 W/m2으로 증가함에 따라 근소한 

차이로 증가되었다(Fig. 2 (c)). 지상 10 m의 경우 최소 기

온이 23.0℃, 23.1℃, 23.1℃, 23.2℃, 23.2℃, 최고 기온이 

26.8℃, 26.8℃, 26.9℃, 26.9℃, 27.0℃로 바다 표면 10 m
와 유사한 추세로 증가하였으나, 육지 표면(지상 0 m)과 

비교하였을 때 온도 범위와 변화 추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Fig. 2 (d)).

3.2. AH에 따른 해륙풍 발생 특성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해륙풍은 바다와 육지 사이의 

온도 차이로부터 기인한다. 다시 말하자면 두 지점의 온

도 차이에 따라 그 발생 특성이 달라지게 되며, 온도 변화 

추이가 달라지게 되면 해륙풍의 강도, 지속시간 등이 함

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시간에 따른 바다 표면 온도

는 AH이 변화하여도 그 차이가 매우 작은 반면, 육지의 

경우 AH이 증가할수록 최고, 최저 온도는 물론 일평균 표

면온도가 비교적 크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또한, 지
상 10 m 높이 기온 변화는 전반적으로 지표면에서의 변화 

보다는 그 정도가 작지만, 바다 표면 10 m 높이에서 자정 

이후 ~ 일출 전까지 온도는 AH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

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AH이 증가하면서 낮 시

간 육지에서는 높은 온도가 나타나 해풍의 영향이 증가하

게 되며, 해가 지고서도 육지 지점의 온도가 계속해서 높

은 상태를 나타냄과 동시에 바다 표면 10 m 높이에서 일

출 직전 시간대의 기온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에 따라 육

풍의 발생이 방해된다. AH 증가에 따른 해륙풍 발생 특성

은 시간대별 풍속 변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Fig. 3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인천 지역 해륙풍 모사를 통하여 도

출된 인천항 지점에서의 풍속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먼

저 인천항 지점에서의 전반적인 해륙풍 발생 경향에 대하

여 살펴보면 일출 이후 비열이 큰 바다 지점보다 육지 지

점에서 온도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 그로인한 두 지점의 

온도 차이로 오전 9 ~ 10시부터 해풍이 발달하기 시작한

다. 오후 2 ~ 3시 동안 해풍은 최대로 형성이 되며, 이후 

일몰로 향할수록 육지의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해풍의 풍

속은 작아진다. 자정 전후부터는 반대로 바다의 온도가 

육지의 온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면서 육풍이 발

달하게 되며 일출 직전 육풍은 최대 풍속을 나타낸다. 이
러한 양상을 바탕으로 AH 강도 변화에 따른 인천항 지점

에서의 해륙풍 발생 특성을 살펴보면, 도심 내 AH이 증가

할수록 즉, 도시열섬현상이 심화될수록 해풍의 발달이 점

차 고조되고 반대로 육풍은 그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확

인하였다. AH 강도에 따라 육풍과 해풍의 최대 풍속을 비

교해보면 AH이 발달하지 않은 경우(AH = 0 W/m2)에는 

각각 2.32 m/s, 2.27 m/s로 모사되었다. 그러나 AH값이 

50, 100, 150, 200 W/m2으로 증가 (도시열섬현상이 심화)
될수록 육풍의 하루 최대 풍속은 2.20, 2.08, 1.95, 1.79
m/s로 감소하는 반면, 해풍의 하루 최대 풍속은 2.30, 
2.32, 2.34, 2.36 m/s로 증가하였다. 또한 육풍의 최대 풍속 

감소폭이 해풍의 최대 풍속 증가폭보다 비교적 크게 나타

나 인천 지역의 AH이 0 W/m2인 경우 육풍의 최대 풍속이 

해풍보다 0.45 m/s 더 크게 발달하지만, 인천 지역의 AH
이 200 W/m2로 증가하게 되면 해풍의 최대 풍속이 육풍

보다 0.57 m/s 더 크게 발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 Land breeze (b) Sea breeze

Fig. 3. Estimation of sea-land breeze wind speed above 10 m height as AH intensity in the Incheon Por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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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해륙풍 영향 범위 산정

본 연구에서는 인천 항만 지역을 중심으로 AH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해륙풍의 발생 특성에 대하여 분석

하고자 하였다. 이때 해륙풍 모델링을 통하여 도출되는 

연구 대상지역의 표면온도, 고도별 풍속 및 기온 등의 값

은 해륙풍 침투 거리 산정을 위한 수학식에 적용할 수 있

다. 물론 본 연구에서 활용한 HOTMAC-RAPTAD에서도 

국지풍의 영향 범위가 시각적으로 구현되지만, 수학적 해

석 기법을 추가로 활용한다면 프로그램에서 모사한 모델

링 결과 값의 검증도 가능하게 된다. 해륙풍의 침투 거리 

산정은 항구 도시의 대기환경관리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

다. 인천 지역의 경우 선박 배출을 포함한 다양한 대기오

염원이 존재하며, 주변 국가(지역)에서부터 유입되는 오염

물질 또한 도시 대기질에 영향을 끼친다. 이 때 대기오염

물질은 육풍 및 해풍의 영향으로 풍하 방향으로 확산하게 

되며, 해륙풍의 침투 거리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영향 범

위가 결정된다.
수식 1은 해륙풍 발생의 증명을 위하여 Haurwitz 

(1947)로부터 소개되어 이후 Hsu (1970) 등 선행연구를 

통하여 도출되기에 이른다. 여기에 본 연구의 모델링으로

부터 예측된 값들을 수식에 적용하면 인천 지역에서의 해

륙풍 영향 범위를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AH에 따라 얻

어진 모델링 결과값(풍속, 지표온도, 고도 별 기온 등)을 

활용하여 해안선으로부터의 해륙풍 침투 거리(L/2)를 산

정해본 결과 Tabl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산출된 해

륙풍의 침투거리(km)를 살펴보면 AH이 증가할수록 해안

선을 기준으로 육풍과 해풍의 풍하 방향의 영향 범위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H에 상관없이 해풍의 

영향 범위가 육풍의 영향 범위보다 대체로 넓게 산정되었

으나, AH이 증가함에 따라 넓어지는 영향 범위의 폭은 육

풍이 더욱 가파르게 나타났다.

4. 고찰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도심의 AH 증가에 따른 해안 도시 해륙

풍의 변화 특성을 이해하고 항구 도시 대기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영향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도심

의 AH이 증가할수록 육풍은 약해지는 반면, 해풍의 강도

(풍속)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때 육풍이 가장 잘 

발달하는 시간대는 일출 직전 육지의 표면 온도가 낮게 

나타나는 오전 6시 경으로, 해풍이 가장 잘 발달하는 시간

대는 한낮 육지의 표면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오후 2시 

경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학적 해석을 통하여 해륙풍의 

영향 범위를 도출해본 결과 AH이 증가할수록 육풍과 해

풍의 침투 거리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
심 내 AH이 증가할수록 해풍과 육풍의 영향 범위는 모두 

증가하게 되지만, 이와는 별개로 해륙풍의 강도(풍속) 변
화 측면에서 미루어 보면 해풍은 증가하고, 육풍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AH 증가에 따른 해안 지역 국지풍 변화 특성은 항구 

도시의 대기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인천과 같이 항구 도시에서 발달하는 해륙풍은 

항만으로 접근하거나 정박 중인 선박의 대기오염물질을 

직접적으로 도시 내부에 침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ICCT, 2007; Kwon, 2022; Kwon et al., 2019; Williams 
et al., 2009). 또한, 주변 국가(지역)에서 발생된 장거리 대

기오염물질도 함께 인천 지역으로 유입되어 해륙풍 순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머물게 된다면 항구 도시 대기질 

관리에 있어 도시열섬현상과 해륙풍 발생 특성 대한 중요

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Papanastasiou and 
Melas (2009)는 해풍이 강하게 발달한 기간 동안 해안에 

인접한 지역 내 미세먼지와 오존의 농도가 증가한다는 것

을 밝혔다. 또한, Lo et al. (2006)와 Zhao et al. (2022)는 

해륙풍이 그 영향을 미치는 일정 범위 안에 다양한 대기

오염물질을 집중시키는 올가미(Trap)로써 작용한다고 분

석하였다. 결국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에너지 사용 증가는 도시열섬현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

L/2 AH 0 AH 50 AH 100 AH 150 AH 200

Land breeze (6 a.m.) 0.59 3.66 6.55 9.64 13.84

Sea breeze (2 p.m.) 24.98 25.49 25.93 26.33 26.78

Table 1. The penetration lengths (km) of the sea-land breeze as changing the anthropogenic heat around 

Incheon por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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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며, 이 때문에 발생 특성이 변화된 해륙풍은 인천과 

같은 항구 도시의 대기질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Fig. 4는 HOTMAC-RAPTAD 프로그램의 시각적 구현 

기능을 통하여 인천 도심의 AH이 200 W/m2인 경우 해륙

풍이 가장 잘 발달하는 시간대의 풍속과 영향 범위를 인

천 항만 선상에서 수직 단면으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Fig. 4 (a)를 살펴보면, 육풍이 가장 발달하는 오전 6시의 

경우 인천 항만을 기준으로 약 15 km 내륙으로부터 육풍

이 형성되어 인천항에서 해상으로 약 12 km 거리까지 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풍이 가장 발달하는 오

후 2시 경에는 먼 바다 약 23 km 부근에서 형성된 해풍이 

인천항을 지나 인천 도심 내륙으로 약 30 km 불어 들어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4 (b)). 이러한 해륙풍 순환 

패턴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주변 지역 유입 및 인천항

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해풍과 함께 도심 내부에 

더 깊게 침투하게 되지만, 약화된 육풍으로 인하여 도심 

내부의 대기오염물질과 바다에서 불어 들어온 오염물질

들을 다시 도심 밖으로 내보내기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 도출된 바와 앞서 살펴본 선행연

구를 함께 종합해 본다면 인천의 도시열섬현상으로 인하

여 강화된 해풍과 약화된 육풍이 미치는 범위 만큼은 다

양한 대기오염물질이 집중하게 되는 올가미(Trap)구역으

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 도심 내 AH이 최대 200 W/m2인 

경우로 단정 지어 항만 지역의 해륙풍 변화 특성을 분석

하였으나, Ichinose et al. (1999)는 한여름 에어컨의 가동

으로 인하여 뉴욕이나 도쿄와 같은 대도시의 인공열은 

1,000 W/m2을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하였다. 
또한, Bae and Park (2021)는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의 

AWS 기온데이터를 활용하여 2005년도부터 2020년 사이 

도시열섬 강도와 분포 변화를 분석해본 결과 온도 분포와 

열섬 면적이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

로 미루어 보았을 때 도심 지역의 열섬현상은 본 연구에

서 분석한 열섬 강도 범위 보다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이

며, 그에 따라 발생 특성이 변화된 해륙풍에 의하여 항구 

도시 대기질 영향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열섬현상이 

심화할수록 변화되는 해안 지역의 해륙풍 발생 특성을 분

석하고, 그로 인한 도시 대기질 영향 가능성에 대하여 고

찰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였다.
1. 항구 도시의 열섬현상 (인공열 발생)이 증가할수록 

육지 표면 온도 분포는 전반적으로 높아지며, 이로 

인하여 주간에 해풍의 발달이 강해지는 반면, 야간

에 육지의 온도는 내려가지 않고 고온이 지속되어 

육풍 발달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2. 항만 지역의 도시열섬현상은 발달된 해풍을 통하여 

외부에서 유입된 장거리 대기오염물질과 선박으로

부터 기인한 대기오염물질을 도심으로 쉽게 집중시

키지만, 약해진 육풍으로 인하여 유입된 오염물질을 

외부로 유출시키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

(a) At 6 a.m. (Maximum land breeze) (b) At 2 p.m. (Maximum sea breeze)

Fig. 4. Vertical cross section of sea-land breeze at Incheon port area and their penetration length estimations

when AH is 200 W/m2 in the urb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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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H이 증가할수록 발달이 강해진 해풍이 육지 내에

서 미치는 범위는 증가하는 반면, 약화된 육풍이 미

치는 반경 또한 증가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집중하게 

되는 올가미(Trap)구역 또한 비례하여 확장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찰하는 바는 향후 도시열섬현상

으로 인한 항만 지역의 대기질 특성 연구에 대한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대기환경 관리방안 마련을 위

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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