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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papers in the field of atmospheric environment published in three Jour-

nals: Journal of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Atmosphere, and Asia-Pacific Journal of the

Atmospheric Sciences, are all summarized over period of 6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Korea Meteorological Society (KMS) in 1963. In addition, current research trends and future

outlook in the atmospheric environment field has been also highlighted. The results of historical

records published in three KMS journals indicated that the activities, contents, and scope of

researches carried out by KMS members in the field of atmospheric environment have yielded

the enormous and rapid progress in each of the all four areas over 60 years. In particular, as the

chronological progress of observational instruments and availability of satellite data such as

from GEMS can be a great asset to deepen the observational and modeling researches in the cur-

rent and future studies, it is highly anticipated that the more progressive and in-depth studies can

be achievable to abate the air pollutants over the Korea as well as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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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63년 (사)한국기상학회가 창립된 후, 1965년 3월

에 11편의 논문을 실어서 한국기상학회지 창간호 1권

(1호)가 발행되면서 기상학회지 논문의 역사가 시작되

었다. 현재 (사)한국기상학회 60년이 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한국기상학회지(이하 기상학회지로 명명) 논

문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해 보이며 학문

적으로도 매우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다. 학회 초창기

인 1960~1970년대에 연구자들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도 학회지 논문이 지속적으로 출판되었고, 1980년대

부터 연구자들이 늘어나고 연구 내용도 다양화되면서

2000년대에 기상학회지가 국문 학술지와 영문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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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되었다. 국문 학술지는 2007년 ‘대기’지로 일원

화하여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였고,

영문 학술지인 Asia-Pacific Journal of the Atmospheric

Sciences (APJAS)는 2008년 첫 발간된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 연구활동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영문

기상학회지의 다양한 연구 분야 중 환경분야도 많은

연구자들의 눈부신 연구 결과들이 출간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본 학회지를 통해 환경분야 논문의 질과 양

에서 우수한 연구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학회가 창립된 1963년 이후 현

재에 이르기까지 60년간(1963~2022년) 학회지에 수록

된 논문 중에서 환경분야의 역사를 살펴보고 초창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어떤 대기환경 연구가 수행되었

으며, 시대에 따라 어떤 연구 특징들이 있었는지를 살

펴보고 환경분야 논문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한다. 나

아가 향후 환경분야 연구의 연구 전망을 논의해 보고,

눈부신 후속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연구방법

2.1 자료, 방법 및 조사 범위

본 연구의 자료 조사 기간은 학회지 창간호 1권(1

호)가 발행된 1965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조사기간

의 기상학회지, 대기지, APJAS에 출판된 모든 논문

중에서 환경분야에 국한하여 시대별로 논문에 나타나

연구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서 환경분

야 논문 내용을 몇 가지로 다시 세분한 후, 이를 시

대 별로 그 특징을 추적하여 연구 내용의 변천사를

정리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조사된 연구 논문들은 대

부분 기상학회 저널(기상학회지, 대기지, APJAS)에 출

판된 연구 논문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였으나, 당시의

시대적 특징을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SCIE

등 외국 저널에 출판된 환경분야 논문들도 부분적으

로 인용하였다.

2.2 환경분야 연구내용 구분

기상학회지에 출판된 논문 중에서 내용상 환경분야

라 함은 광의적으로 대기오염과 연관되는 연구를 모

두 포함하므로, 본 조사에서는 대기오염과의 연관성

을 다루는 모든 연구들, 예를 들어, 오존과 미세먼지

(에어로졸) 등의 관측 결과 분석, 대기오염 모델링 연

구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의 유·불리를 해석하는 국지

기상, 종관기상, 미기상 규모 현상의 분석적 연구들을

모두 포함시켰다. 따라서 기상 영향 분석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어로졸)의 광화학 및 화학적 특성, 위성자

료 알고리즘 연구 등 대기오염 관련 연구들은 모두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2002년 이후 몇 년

간 특히 자주 발생했던 황사 사례와 황사예보 현업화

가 진행됨에 따라 황사 관련 연구 논문이 많이 출판

되었으므로 황사 관련 분야를 독립된 세부 분야로 구

성하였다. 그 결과, 60년간 기상학회에서 출판된 환경

분야 연구 논문들을 크게 5개 세부 영역: ① 대기질

관측 및 분석 연구, ② 황사 및 대기질 모델링 연구,

③ 대기경계층 및 난류 연구 ④ 위성 및 지상 원격탐

사 연구, ⑤ 상세 바람장 구현 연구 및 기타로 분류

하였다.

분류 특성상 분야 ①은 지상 대기질 관측기반 연구

이며, 분야 ②는 황사를 포함한 미세먼지 등의 대기

질 모델링 연구를 총칭하며, 분야 ③은 대기오염물의

연직 확산과 연관된 대기경계층 연구와 난류 플럭스

혹은 난류강도 등 미기상 기반의 난류 연구들도 분야

③에 포함시켰다. 분야 ④는 위성 분야 외에도 지상

원격탐사 장비, 예를 들어 에어로졸 라이다(Aerosol

Lidar), 스카이라디오미터(sky-radiometer), 네펠로미터

(Nephelometer) 등을 이용한 상공의 에어로졸 혹은 대

기오염물의 연직 구조 등을 파악하는 연구분야이다.

이 분야는 고도별 대기오염물질 정보를 입체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지상자료만을 다루는 분야 ①과

구분하였다. 분야 ⑤는 3차원 대기질 모델에 필요한

입력자료인 상세 기상장 구축 연구와 아울러 도시 스

케일 대기환경 구현분야를 의미하며, 기타 애매한 분

야의 소수 논문 또한 분야 ⑤에 할당하였다.

이상의 5개 세분된 영역에서의 논문 편수 등을 고

려하여 시간적으로는 3 시대, 즉, ① 1990년 이전, ②

1991~2000년, ③ 2001~2010년, ④ 2022년 이후로 구

분하였고, 각 시대별 환경분야 논문의 특징을 세부 분

야별로 요약하였다. APJAS의 경우 출판 역사가 길지

않아서 독립적인 장(3장 3절)으로 그 특징을 기술하

였고, 제4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쟁점들을 기술하

였으며, 제5장에서는 현재와 향후 연구 방향을 검토

하고 이를 요약하였다.

3. 결 과

3.1 기상학회지 및 대기지 60년 환경연구 역사

60여년간 기상학회지(대기지 포함)에 출판된 환경분

야 총 논문 편수는 1990년 이전 36편, 1990~2000년

62편, 2001~2010년 78편, 2010년 이후 75편으로 파악

되었다(Fig. 1). 각 세부 연구분야별 논문 특징은 아래

에 요약하였다.

① 대기질 관측 및 분석 연구 대기질 관측 연구

분야의 논문 출판 편수는 시대에 따른 급격한 변화는

없는 반면, 연구 내용에서는 시간에 따라 지상 측정

장비와 대기질 자료가 많아지면서 대기질을 해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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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다양해지는 것이 특징이었다. Figure 1에서 알

수 있듯이 논문 편수는 1990년까지 10여편, 1990~2000

년 22편, 2001~2010년 25편, 2010년 이후 23편 등 매

년 큰 변동 없이 꾸준히 유지되었다. 대기오염 지상

관측 자료가 부족했던 초창기 관측기반 논문은 많지

않았으나, 대기질 관련 기상조건 해석 연구가 매년 일

정 수준 이상 출판되었다. 그러나 관측장비가 부족했

던 초창기(1990년 이전)에도 입자상 물질의 분석적 연

구들이 출판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였는데, 예를

들어 에어로졸 입자 크기(size distribution) (Cho, 1980)

혹은 에어로졸 광학두께(Aerosol Optical Depth; AOD)

(Cho et al., 1984) 등 입자상 오염물질의 물리적 특성

연구 결과가 초창기에 출판된 바 있으며, 지상 오존

(Kim, 1982), 오존전량 변동(Cho et al., 1989) 등 기

체상 오염물질 특성 연구 또한 관측 기반으로 출판되

었다.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 작성 시기는 초창기 관

측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던 1970년대로서, 열악한 연

구 환경을 딛고 기초적인 관측기반 연구가 시작되었

다는 점에서 당시의 연구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0년대에는 한반도 대기질 특성과 기상조건의 연

관성 연구가 매우 활발하였다(Jhun, 1991; Oh and Yoon,

1996; Lim and Kim, 1996; Jung et al., 1996; Lee and

Park, 1997). 당시에는 산성비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빗물 속 대기오염물질 화학성분을 분석한 논문이 출

판되기 시작하였다(Choi et al., 1997; Kim et al., 2000a;

Choi et al., 2000). 1990년대 후반에는 지상 오존 및

에어로졸과 같은 2차 대기오염물질의 실측 자료가 공

개되면서 우리나라 지역별 대기질 특성 분석이 가능

해졌고 이와 연관된 국지기상조건 연구 역시 매우 활

발하였다(Kim et al., 1997; Choi et al., 1999; Kim et

al., 2000b). 2000년대에 와서는 특히 황사 발생이 빈

번해지면서 황사의 물리적 특성(수농도, 크기분포), 화

학적 특성(질량농도, 화학 조성), 광학적 특성(산란계

수, 흡수계수) 연구들이 본격화되었고 논문 출판 편수

도 절정을 이루었다(Choi et al., 2002; Kim et al.,

2003; Choi, 2003; Kim and Song, 2004; Kim et al.,

2004; Cha et al., 2005; Kim et al., 2007; Lee et al.,

2008; Jo and Kim, 2010; Lim et al., 2010).

2010년 이후에는 안면도 기후변화 감시소에서 관측

된 기후변화 원인물질을 포함한 기체 및 입자상 물질

의 물리 및 화학적 특성이 출판되기 시작하였다(Goo

et al., 2008; Ham et al., 2019a; Yoo et al., 2021; Choi

et al., 2020; Seo et al., 2021). 안면도 기후변화 감시

소는 1998년 설립되었으나 논문 출판은 2000년 후반

부터 시작하여 2010년대에 본격화된 것으로 조사되었

다(Ham et al., 2019b). 2020년대에 와서는 항공기 관

측을 이용한 상층 대기오염물질 관측 캠페인이 시작

되었는데, 2016년 4~6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NASA 주도하에 수도권 중심 Korea-United States Air

Quality (KORUS-AQ) 캠페인이 수행되면서 항공기 및

Fig. 1. Number of publications of five sub-divided research areas in environment field in the 60-year history of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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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관측선 기상 1호 등 육지 및 해양에서의 에어로

졸, 구름 응결핵, 미세먼지 질량 및 다양한 미세먼지

화학성분 관측 농도가 분석되었다(Cha et al., 2016;

Park et al., 2016).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때, 환경분야 관측기반 연구

는 기상학회 60년 전 기간에 걸쳐 대기질 관측자료와

이와 연관된 기상 특성 분석연구는 시대를 초월하여

연구 내용의 주류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고농도 발

생시 종관기상 변수 특성(Lim and Kim, 1996; Jung

et al., 1996; Lee and Park 1997), 장거리 수송과 연관

된 동아시아 상층 대기 순환 특성(Jhun, 1991), 지역

대기오염과 연관된 국지 기상 특성(Jung et al., 1996;

Lim et al., 1996; Lee and Jung, 2001; Kim et al.,

2002; Jee et al., 2022), 대기질 관련 대기경계층 특성

연구(Lee et al., 1997b; Min et al., 1999; Choi, 2003;

Kim and Kwon, 2007), 황사 발생시 종관기상 특성
(Lee and Kim, 1997; Chung and Yoon, 1996; Jhun et

al., 1999; Song and Kim, 2005) 등 다양한 규모의 기

상 특성이 대기질과 연관되어 분석되었다. 국지 규모

기상효과 해석을 위해 1990년대 활용되기 시작한 짧

은 주기와 높은 해상도의 AWS (Automatic Weather

System)의 활용 방안(Hong et al., 2013) 등의 연구도

당시의 연구 목표가 대기환경 영향 분석을 위한 기상

자료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논문이 다루어졌으며, 이

러한 논문들을 통해 당시의 연구 경향과 방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② 황사 및 대기질 모델링 연구 황사 모델링 연

구 역사는 2000년 초 시행된 황사예보 현업화라는 시

대 흐름과 함께 발전하였음을 확인하였고, 황사 이외

의 대기오염물질 모델링 연구는 2000년대 후반 공용

모델(Community model)이 등장하면서 그 연구 방법

과 내용이 크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학회지

에 출판된 황사 및 대기질 모델링 논문 편수는 2001~

2010년 21편으로 절정을 이루었으나 2010년 이후 오

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Fig. 1), 이는 2013년

APJAS의 특별호가 출간하는 등 상당수의 논문이

APJAS와 양분된 것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제

3.2절). 2010년 후반부터 KORUS-AQ와 같은 대규모

관측 캠페인 자료가 공개되면서 이를 검증하는 모델

링 연구 논문이 다시 증가하여 2022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황사 모델링의 기반 연구는 역사적으로 1990년대에

도 일부 진행되었으나(Chung and Park, 1997a, 1997b),

2002년 4월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3,311 g

m
3를 기록하면서 황사 현업모델 운영의 계기가 되면

서 급변하였다. 황사 관련 연구로서 2000년 초반부터

발원지 토양 성분 분석, 황사 플럭스 매개변수화, 발

원지의 임계 풍속 연구 등 현업에 필요한 인자가 분

석되었으며(Park and In, 2003; In and Park, 2003a,

2003b; Park and Lee, 2004), 황사 사례의 발원지 기

상 특성(Chun et al., 2003a; Chung et al., 2004; Lee

and Kim, 2008), 황사 발생시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및 모델링-관측 비교연구(Chun et al., 2003b; Kim and

Song, 2004; Shin et al., 2004; Cho et al., 2007; Park

et al., 2013), 현업 모델 성능 연구(Lee et al., 2012a;

Kang et al., 2022) 등이 2000년 중반 이후까지 이어

졌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황사 발생이 줄어들었

고, 논문 편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1).

대기질 모델링 연구는 Community model 등장 전

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초창기인 1970년대까지

는 대기질 모델링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1980년대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가

우시안 모델(Gaussian model)을 이용한 연구가 일부

존재하였으나(Park, 1983a), 본격적으로 3차원 기상장

기반의 모델링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이다. 그

러나 여전히 3차원 대기질 모델링에 필요한 입력자료

인 격자 기반 중규모 3차원 기상장을 도출하는 작업

이 수월하지 않았던 시기로서, 모델링 입력자료인 3

차원 기상장 도출 방법을 논의한 논문이 많았다. 대

기질 모델링을 위한 3차원 국지 기상장은 중규모 기

상모델을 이용한 예측적(prognostic) 방법과 관측 기반

의 진단적(diagnostic) 도출 방법으로 구별하여 그 장

단점 논의 및 실제 활용 여부가 연구 주제였을 정도

로 당시의 열악한 대기질 모델링 연구 환경을 대변해

준다(Park, 1992a, b; Kim and Park, 1993; Kim and

Jhun, 1992; Han and Park, 1992). 결국 당시에는 복

잡한 지형이 반영되는 3차원 바람장 및 난류장 도출

에 대한 다수의 논문과 이를 이용한 단순한 비반응

대기오염 확산 모델링 성공 여부가 당시의 연구의 관

심사로 보인다(Park and Kim, 1996). 1990년대 후반

에 와서는 대기 중 화학 반응까지 고려한 대기질 모

델링 결과가 출판되기 시작하였고(Kim and Park,

1999a; Kim and Park, 1999b), 모델링에 필요한 배출

량 연구들이 다수 게재되기도 하였다(Park and Kim,

1996; Kim et al., 1999). 이러한 연구 경향은 2000년

중반까지 이어지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모델링 연구분

야의 풀어야 할 중요한 이슈로 인식된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중반에 와서는 Community 모델인 CMAQ (The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Modeling System)

혹은 WRF-Chem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model coupled to Chemistry) 등의 공용 모델이 보급

되면서 대기질 모델링 분야의 연구저변이 크게 확대

되었고(Kim et al., 2006), 2010년대에 와서는 공용 모

델을 이용한 미세먼지 현업 예보가 시행되면서 대기

질 모델 연구의 전성기로 평가할 만하였다. 당시의 미

세먼지 현업 예보의 기상장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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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 기상모델과 직접 커플링 하거나, 배출량 개선을

위한 인버스 모델링 기법을 도입하여 배출량을 보정

하는 등 실제에 가까운 대기질 모델링 결과를 도출하

기 위하여 그 입력자료를 고도화하는 연구가 많았다

(Lee et al., 2012a; Lee et al., 2015; Kim et al., 2016).

비슷한 시기에 국내에서도 국지규모 모델이 아닌 전

지구 대기화학 모형인 GEOS-Chem (Goddard Earth

Observing System-Chemistry)을 이용한 연구가 시작되

었으며, GEOS-Chem의 화학적 상세화 기법을 지역모

델에 접합하여 동아시아 대기오염물질을 정량적으로

연구하거나 시베리아 산불과 같은 사건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Park et

al., 2009).

③ 대기경계층 및 난류 연구 대기경계층 및 난류

연구분야의 출판된 논문 편수는 1990년 이전 16편,

1990년대 22편, 2000년대 18편, 2010년 이후 27편으

로 지금까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

대적으로 특징을 살펴보면, 학회지 초창기인 1970년

대와 1980년 중반까지는 대기경계층 및 난류 연구에

사용될 국내의 관측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외

국의 관측자료를 분석한 논문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Lee, 1973a, b; Lee, 1975; Park, 1983b; Kim and

Rho, 1983; Yoon, 1986). 예를 들어 Lee (1973a)는 미

국 Brookhaven 국립연구소 대기환경실험림에서 얻은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캐노피 내부 난류구조와 바람구

조, 난류 스펙트럼 분석결과 등이 대표적이다.

1980년대에는 모델링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

는데 주로 1차원 대기경계층 모델링 개발과 그 활용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었다(Kwon and Joung, 1981;

Lee, 1987; Kim and Yoon, 1988; Park and Yoon,

1988). 1980년대 후반에 와서는 라디오 존데 등의 국

내 특별 관측자료와 정규 기상 관측 자료가 대기경계

층 연구에 활용되면서 국내 관측 자료를 이용한 대기

경계층 성장 및 연직구조 산출, 이와 연관된 국지 기상

특성을 분석하는 논문이 출판되었다(e.g., Park et al.,

1989; Lee et al., 1989; Park and Yoon, 1991; Park,

1992a, b; Jhun and Lee, 1995; Min et al., 1999). 미

기상 및 난류의 모델링 분야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

는 간단한 2차 모멘트 난류 종결을 이용한 대기 경계

층 수치실험(Han and Park, 1992)과 대기 경계층 3차

원 바람장에 관한 진단적 모델링(Kim and Park, 1993)

이 수행되었고 1990년 후반부터는 큰 에디 모사(Large

Eddy Simulation; LES)를 이용한 대기경계층 난류 연

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Shin and Lee, 1997; Noh

et al., 1997; Kim and Noh, 1999). 모델링과 관측결과

를 분석하는 연구 외에도 이론 연구로서 해석해

(analytical solution)를 구하여 대기경계층 꼭대기의 역

전층에서의 내부 중력파의 공진 조건과 에너지 스펙

트럼을 분석한 연구(Kim et al., 1998) 연구들이 주목

할 만하였다.

2000년대에는 새로운 관측 장비가 등장하면서 관측

기반 대기경계층 연구들이 활발하였다. 국내에 에디

공분산 장비가 보급되어 지표층의 난류 플럭스를 분

석하여 활용하는 연구결과가 출판되었으며(Park and

Lee, 2003; Oh and Ha, 2005; Oh et al., 2007), 라디

오존데, UHF 레이더, Terra/MODIS 자료를 활용한 대

기 경계층 연직구조에 관한 연구(Kwon et al., 2001;

Suk et al., 2004; Kim and Kwon, 2007), CASES-99

국제 대규모 미기상학 관측 프로그램에서 얻어진 관

측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안정한 대기의 경계층에 특

성을 분석한 연구(Ha et al., 2001; Hyun and Ha, 2001;

Hyun et al., 2003; Jeon et al., 2004) 등 다양한 논문

들이 출판되었다. 모델링 분야에서도 대기경계층 모

수화가 대규모 모델에 미치는 영향(Shin and Ha, 2003,

2005; Shim and Hong, 2006) 등이 출판되면서 관측

및 모델링 연구의 논문들이 모두 상당한 연구의 진척

을 보였던 시대로 평가할 만하였다.

2010년대에는 보성 종합기상탑(307 m)에 의한 난류

의 연직 구조에 대한 입체 관측이 시작되었고 수도권

에 도시관측망이 구축(Park et al., 2017)되는 등 다양

한 목적으로 대기경계층 및 난류 관측이 크게 증가하

였다. 이에 따른 관측기반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

고(Kwon et al., 2014; Hong et al., 2014; Lim et al.,

2016; Lim and Lee, 2019) 특히 도시 난류 및 도시

미기상에 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e.g.,

Kim et al., 2014; Lee 2015; Lee et al., 2016). 관측기

반 연구와 병행하여 수치모델 기반의 대기경계층 연

구로서 지면피복 변화에 따른 미기상의 변화를 다룬

연구 등(Park and Kim, 2011; An et al., 2017; Hong

et al., 2021) 논문이 최근까지 출판되었다.

④ 위성 및 지상 원격탐사 연구 위성자료 활용연

구는 대기오염물질, 특히 오존과 미세먼지를 대상으

로 하는 연구 활동이 최근에 더욱 활발해졌고, 2020

년 우리나라가 2020년 정지 환경위성 탑재체인

Geostationary Environment Monitoring Spectrometer

(GEMS)를 발사함에 따라 과거나 현재보다는 오히려

미래의 연구가 더 기대되는 분야이다.

기상학회지에 출판된 논문 수는, 2000년 이전 레윈

존데와 도플러 레이다 관측 자료를 이용한 입자상 물

질의 연직구조 연구(Lee et al., 1997a) 등 1편을 제외

하고는 2001~2010년 11편, 2010년 이후 12편으로서

모두 2000년 이후에 출판되었다(Fig. 1). 이러한 특징

은 다양한 지상 원격측정장비가 출현한 시기와 무관

하지 않으며, 이는 역으로 위성자료나 원격 탐사 장

비가 없었던 2000년 이전까지는 당시의 원격탐사 분

야의 열악한 연구환경을 반증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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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000년 이후 GEMS 발사 이전까지 연구에 사용된

주요 위성자료는 MODIS가 탑재된 극궤도위성인 Terra/

Aqua, OMI가 탑재된 극궤도위성위성 Aura, 최근 발

사된 정지궤도 위성인 GOES 등에서 산출된 자료로

요약할 수 있다. 시대에 따라 위성자료가 다양해지기

시작하면서 관련 논문 편수도 증가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동아시아 AOD 연구(Song et al., 2009), OMI

를 이용한 오존 전량 분석 연구(Kim et al., 2013),

MODIS를 이용한 황사 탐지 연구(Park et al., 2012),

MODIS와 OMI를 동시에 이용한 분석 연구(Lee et al.,

2007), 위성과 스카이라디오미터 자료를 통해 수도권

연무를 비교 분석한 연구(Shi et al., 2016) 등 다수의

논문이 출판되었다.

위성분야 외에도 지상 원격탐사 장비로서 에어로졸

라이다, 스카이라디오미터, 네펠로미터 등이 있으며,

에어로졸 라이다는 되돌아오는 레이저 신호를 통해

에어로졸 연직구조를 파악하거나, 에어로졸 연직 정

보를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스카이라디오미터를 통한

입자상 대기질의 지역 특성을 파악하는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 분야도 최근으로 올수록 활발하

였는데, 주요 연구 내용을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2000

년대에는 안면도에서의 에어로졸 광학깊이 분석(Yoon

et al., 2007), 스카이라디오미터로 관측한 에어로졸 특

성 분석(Koo et al., 2007), 네펠로미터로 관측한 에어

로졸 특성 연구(Shim et al., 2008) 등이 있으며, 2010

년 이후에도 백령도 등 관측 기반 에어로졸 특성 연

구가 절정을 이루었다(Lee et al., 2011; Choi et al.,

2011; Lee et al., 2012b; Lee et al., 2013a; Lee et al.,

2013b; Shi et al., 2016). 연구내용 또한 파장별 에어

로졸 광학두께, 옹스트롬 지수, 입자 크기분포의 물리

적 특성뿐만 아니라, 관측 기반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Long-range transport) 원인분석과 지역 배출량 기

여도 평가와 연관된 사례별 기상특성 연구 결과 등

관련 연구 내용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

었다. 아울러 2015~2016년에는 종합 에어로졸 관측

캠페인인 Megacity Air Pollution Studies-Seoul (MAPS-

Seoul) campaign과 KORUS-AQ campaign을 수행하면

서 항공기를 이용한 입자상 및 기체상 오염물질의 화

학성분별 연직 자료까지 입체적으로 수집되면서 기상

학회 저널(기상학회지, 대기지, APJAS) 뿐만 아니라

SCIE 저널에도 다수 게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⑤ 상세 바람장 및 기타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도

심지 규모의 대기환경은 상세 대기오염 모델링 연구

를 필요로 한다. 대기오염 농도가 높은 도심지 영역

(100~1,000 km2)의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세 기

상장(바람장)이 필요하며 이를 구현하는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즉 도시모수화 방안과 미규모 수치모형 연

구로 나누어 요약된다. 도시모수화 방안 연구는 중규

모 기상 모델에 도시 스케일의 물리 과정을 현실적으

로 반영하는 연구이며, 미규모 수치모형 연구는 도시

지역의 건물 형태 정보를 반영하는 전산유체역학 모

형(Computational Fluid Dynamic Model; CFD)이나

LES 모형을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연구이며, 이런 측

면에서 연구 분야 ③의 난류 연구와 부분적으로 중첩

된다.

도시 모수화 모형 연구는 중규모 기상모델을 이용

하여 도시 지표층 형성에 기여하는 복사, 난류 등 다

양한 물리 과정을 명시적으로 모수화하는 연구로서

주로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

서는 2008년 논문이 발표되었고(Lee and Park, 2008),

이를 활용한 도시 지역 상세 기상장 산출 연구가 이

어졌다(Lee, 2011; Lee and Baik, 2011; Ryu et al.,

2011). 이러한 도시모수화 연구는 3차원 중규모 기상

모형과의 결합을 통해 수 km 이내의 제한적인 영역

에 적용이 가능한 미규모 수치 모형에 비해 수십 km

이상의 도시 영역에 적용할 수 있어 다중 규모의 복

잡한 대기경계층 생성과 활용 연구에 활용되었다.

도시모수화가 연구되기 이전인 1980년까지는 중규

모 기상모델 기반으로 다운스케일링 방법을 이용하거

나 AWS 자료를 포함한 지상 기상 관측자료를 이용

한 진단적 상세화 연구 등과 같이 중규모 대기로부터

도심 대기오염의 확산 분해능을 확보하는 정도의 연

구가 있었다(Park and Yoon, 1991; Park, 1992a). 그

이후 오랫동안 MM5, WRF 등의 중규모 대기역학 모

델들을 이용한 상세 바람장 적용 연구가 있었고(Hyun

and Lee, 1990; Park, 1990; Lee et al., 1998), 2000년

대 중반 이후 대기경계층 역학에 기반한 상세 난류

성분을 고려하여 협곡(Park and Kim, 2014b), 방풍벽

(Song et al., 2007)에 적용한 연구가 있었다.

독립적 미규모 수치모형 개발 연구는 지역 내 건물과

도시지표 구조물 영향을 반영하는 CFD 모델을 상세

바람장 도출에 활용하였다(Kim and Baik, 2005; Choi

et al., 2012; Yang and Kim, 2015; Kim et al., 2019a;

Kim et al., 2020). 최근에는 컴퓨터 성능의 비약적인

향상으로, 지리 정보 시스템(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GIS)을 통해 실제 도시 지역의 복잡한 지표

형태적 특징을 표현하면서 실제 도시 지역에 미규모

수치 모형을 이용한 수~수십 m 격자 해상도의 바람

및 난류 모델링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Lee and Kim,

2011).

전반적으로 상세 바람장 구현 연구는 다른 연구분

야에 비하면 매년 10편 이하로서 상대적으로 논문 편

수가 많지 않았으나(Fig. 1), 최근 특히 컴퓨터의 발달

로 미세규모에 대하여 고분해능 계산 능력의 개선 및

지형정보를 사용하여 실제 도시구조물의 영향을 파악



Atmosphere, Vol. 33, No. 2. (2023)

김철희 · 박록진 · 김상우 · 이영희 · 이상현 · 송창근 179

할 수 있는 자료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에도

도시환경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상세 모델링 연구가

기대된다. 그 외 기상학회지에 출판된 연구분야에서

제외된 논문, 예를 들어 대기오염 고농도의 유·불리를

따지는 연구로서 향후에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생략하였다.

이상 언급된 ①~⑤의 연구 논문 외에도 정책적 연

구로서 에어로졸 연구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Kim et

al., 2010), 조건부 가치 설문조사를 통한 대기오염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인식 변화 조사(Hong et al., 2019)

등이 대기환경 연구 이외의 논문으로 주목할 만하였다.

3.2 APJAS (Asia-Pacific J. of Atmospheric 

Sciences)의 대기환경연구 역사

APJAS는 2008년 논문 출판이 시작되었고, 2010년

SCIE에 등재되면서 외국 논문들도 본격적으로 포함

되기 시작하였다. 2008~2021년 APJAS에 게재된 대

기환경분야 연간 논문 편수를 Fig. 2에 제시하였다.

APJAS가 SCIE에 등재되기 이전인 2008~2009년에는

2~9편이었고, SCIE 등재 첫해인 2010년 이후 외국 논

문도 출판되면서 논문 편수가 소폭 증가하였다. 특히

2013년 APJAS의 특별세션으로 “Dust and Sand Storms

(DSS) in East Asia, Vol(49)”이 게재됨에 따라 논문

편수가 30여편으로 급증하였다(Fig. 2).

APJAS 논문의 시대적 흐름은 기상학회지(혹은 대

기지)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연구 내용상 에어로졸을

대상으로 하는 관측 분야(분야 ①)와 위성 원격탐사

연구(분야 ④)가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았다는 점과,

분야 ①과 분야 ④의 논문들이 대기질 모델링 연구

(분야 ②)와 통합적으로 접근한 논문들이 돋보였다.

APJAS에 게재된 각 연구 분야별 내용과 특징을 아래

에 요약하였다.

분야 ①의 대기질 관측 및 분석 분야에서는 에어로

졸 측정 분석 연구가 논문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Kim

et al., 2012; Ali et al., 2013; Kim and Chun, 2013;

Sugimoto et al., 2013; Lee, 2014; Park et al., 2014;

Bae et al., 2019; Cha et al., 2019; Dahari et al., 2019;

Li et al., 2020; Zhang et al., 2020b), 연구내용에서도

관련 자료의 기상 조건 해석 시 한반도 주변 국지기

상 조건보다는 종관기상 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Spiridonov and Curic, 2009; Hong et al., 2009; Kim

and Chung, 2010; Yoon et al., 2010; Shaeb et al.,

2020; Liao et al., 2020). 이는 APJAS의 외국 논문 편

수가 늘면서 연구 영역이 우리나라 국지규모보다는

동아시아로 연구대상 영역이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언급한 2016년 KORUS-AQ 캠

페인 연구결과 또한 APJAS에서도 중요한 관측 및 분

석 연구 주제로서 다수의 논문이 출판되었다(Bae et

al., 2019; Cha et al., 2019; Lim et al., 2019).

황사 및 대기질 모델링 연구분야(분야 ②)에서는

2013년 황사 특별 세션에서의 많은 논문 편수가 돋보

였다. 특별세션 내용은 주로 황사모델의 예측률 향상

에 대한 주제가 많았는데 현업모델의 예측률 개선 연

구(Chun et al., 2013; Kim and Lee, 2013; Lee et al.,

2013a, b; Park et al., 2013; Sugimoti et al., 2013), 발

원지의 황사 배출 플럭스 모듈 개선 연구(Kang et al.,

2013; Ku and Park, 2013; Mao et al., 2013), 위성 자

료 활용한 현업 모델 검증 연구(Lee et al., 2013c; Ku

and Park, 2013), 자료 동화 적용 연구(Lee et al.,

2013b) 등이 논의되었다.

황사 모델 이외의 대기질 모델분야에서는 공용 대

기질모델을 이용한 화학성분 모의성능 연구(Kim and

Chun, 2013; Jung et al., 2018), 배경농도 모의 오차

분석(Zang et al., 2015), 한중일 3국을 포함한 동아시

아 국가 모델링 비교연구(Kim et al., 2011) 등이 출

판되었고, 그 외 전지구 규모 기후변화 관련 대기질

모델링 연구(Park and Kim, 2014a; Wang and Kau,

2015; Jeong et al., 2016; So et al., 2018) 등이 있었다.

대기경계층 및 난류 연구분야(분야 ③)에서는 캐노

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 조건에서의 난류 플럭스 분

석 연구와 이를 이용한 경계층 발달 해석이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해 꾸준히 출판되었다(Hong et al., 2009;

Lee, 2009a; Lee and Kim, 2010; Lee and Bail, 2011;

Yin et al., 2018; Liu et al., 2021). 그 외에도 특히 열

섬(heat island)을 다루는 연구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당하였음을 확인하였고(Shin et al., 2004; Ganbat et

al., 2013; Meng, 2017; Barat et al., 2018; Karaku,

2019; Zhang et al., 2020a), 이를 통해 도시화에 따른

관심과 연구가 점점 활발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위성 및 지상 원격탐사 연구(분야 ④)의 출판 편

Fig. 2. Annual changes in number of manuscripts published

in the environmental field and annual total manuscripts (in

parentheses) published in Asian Pacific Journal of the

Atmospheric Sciences during the period of 200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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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2017년 이후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고, 내용면에

서는 동북아시아 AOD 특징과 국내 지상 PM2.5 농도

와 연관시켜 분석하는 연구가 많았다(Tariq et al., 2016;

Feng et al., 2019; Park et al., 2020; Ranjan et al., 2021;

Shin et al., 2021). 또한 2020년 발사된 환경위성 GEMS

활용에 관한 연구로는 2010년경부터 GEMS의 산출물

자료처리 알고리즘 연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출판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Choi et al., 2020; Shin et al.,

2021).

상세 바람장 구현 연구(분야 ⑤)에서는 상세 규모

와 중규모 모델 접합연구(Kadaverugu et al., 2019), 모

델 격자의 다운스케일링 연구(Alizadeh et al., 2019),

지표 특성에 따른 상세 바람장 특성 연구(Kwun and

You, 2009; Lee, 2012; Prasanna et al., 2018) 등으로

대기경계층 및 난류 연구(분야 ③)와 일부 연관되는

논문이 주로 출판되었다. 그 외에도 국내 에어로졸의

변동성을 동아시아 몬순, 엘리뇨 등 기후변화와의 연

관성 연구 논문이 2010년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

으며(Yoon et al., 2010; Mahendranth and Bharathi,

2012; Yun et al., 2014), 연구 방식 또한 관측 및 분

Fig. 3. (a) PM10 prediction capabilities as a function of forecasting time by applying the data assimilation technique over south

Korea to the operational Asian dust forecasting model (ADAM2) (from Lee et al., 2013b), and (b) data assimilation results

(from Yumimoto et al., 2016). Also shown are (c) Vertical profiles of scattering coefficients, and (d) aerosol scattering

coefficients as a function of size distribution observed in California Monterey area during Asian Dust Above Monterey

(ADAM-2003) campaign (from Lee, 2009b).

석 연구(분야 ①)는 모델링 연구(분야 ②) 혹은 원격

탐사 연구(분야 ④)와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다

수의 논문에서 확인하였다(e.g., Ku and Park, 2013;

Sugimoto et al., 2013; Tariq et al., 2016).

3.3 대기환경 분야의 현재 연구 쟁점들

60여년간 학회 논문을 통해 나타났던 대기환경 분

야 연구 쟁점들은 시대에 따라 이슈가 상이함을 확연

히 알 수 있다. 1990년 이전에는 대기환경 이론의 적

용 방법과 그 결과의 장단점 해석에 주력하였고, 1990

년대에는 관측적 연구가 늘어나면서 기상학적인 이론

과 입력자료를 이용하여 모델을 통해 대기의 대기오

염 농도를 재현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공용모

델의 저변 확대와 함께 황사 현업 예보 개선을 위한

연구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2010년 이후에는

관측기반의 대규모 캠페인 등을 통해 다양한 대기오

염물질의 실측자료들이 연구에 활용되면서 위성 산출

알고리즘 연구, 미세먼지 현업 모델 적용 연구 등이

탄력을 받았다. 이러한 격변기를 지나면서 환경분야

에서 이슈화 되었던 몇 가지 쟁점을 아래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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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의 황사 예보율 확보 연구는 자료동화기술

과 연관되었다. Figure 3은 당시 황사 현업 예보율을

연구한 논문(Lee et al., 2013b)에 수록된 결과로서, 현

업 모델인 Asian Dust Aerosol Model II (ADAM2)에

서 고비사막 등 발원지에서 관측한 황사 자료를 6,

12, 48시간 간격으로 각각 자료동화(data assimilation)

기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현업 모델에서 확인되는 예

측율 개선 효과는 12시간을 넘지 못하고 대부분 9시

간 이내에 불과하였다. 이 결과는 24~48시간 황사 예

보율의 개선을 목표로 한 관측자료 활용의 한계를 보

여주었으며, 당시 자료동화 기반 예보 연구 기술 개

발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지적해 주었다(Fig. 3a). 외

국의 경우 역시 유사한 결과가 있었는데, 일본의 황

사 모델인 MASINGAR2 (Model of Aerosol Species

IN the Global AtmospheRe Mark 2)의 결과(Fig. 3b)

에서도 백령도 지점의 낮은 황사 관측농도는 자료동

화 기술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Yumimoto et al., 2016). 이 쟁점은

Fig. 4. Scatter diagrams of simulations versus observations of planetary boundary layer (PBL) heights for (a) daytime (09:00-

18:00 LST) and (b) nighttime (21:00-6:00 LST) during the KORUS-AQ campaign. Simulations are from WRF model with

YSU-PBL scheme. Normalized Mean Biases (NMB = (Simulation  Observation)/Observation of PBL height versus PM2.5 are

also shown for (c) daytime and (d) nighttime, respectively. From Lee et al. (2023).

황사뿐 아니라 이후 시작된 미세먼지 예보율 개선 연

구분야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최근의

GEMS 산출물이 공개됨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 모델

을 이용한 자료동화 영향분석 연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분야의 또 하나의 쟁점은 동북아시아 대기오염

물질의 국내외 기여도 분석연구에 있었다. 특히 우리

나라 대기오염 고농도 사례 시 그 기여도가 국내 배

출량이냐 혹은 중국과 같은 외부요인이냐의 쟁점은

최근까지도 주요 이슈로 남아 있다. Figures 3c, d는

미국 켈리포니아 Monterey 해안가에서 시행된 Asian

Dust Above Monterey (ADAM-2003) 캠페인 기간에

네펠로메터로 관측한 550 nm 파장의 산란계수(scattering

coefficient)의 연직분포와 입자 크기별 감쇄상수

(extinction coefficient) 분포이다(Lee, 2009b). 관측 당

시 NOAA HYSPLIT 역궤적 모델로부터 추정한 미국

동부 해안가 상층 대기오염물질의 발원지는 아시아

지역으로 규정하였고, 그 판단 근거는 관측된 광학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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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 아시아 관측 결과와 동일하다는 특징에서 찾았

다. 이러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연구는 2010

년대 이후 에어로졸 연직 분포 연구에 기반한 대기경

계층 고도의 중요성에 대한 재고찰로 이어졌으며(Lee

et al., 2019; Park et al., 2021a), 최근 KORUS-AQ 캠

페인과 같은 대규모 캠페인에서도 관측 및 모델링 연

구분야에서 모두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대기질 예보율 확보를 위한 대기경계층 연구 분야

의 최근 쟁점은 중규모 기상모델에서 야간 대기경계

층 고도의 과소모의와 연관되어 있다. 한 예로 Figs.

4a, b는 2016년 KORUS-AQ 캠페인 기간에 운고계로

관측한 대기경계층 고도와 WRF-Chem으로 모의된 대

기경계층 고도 차이를, 그리고 Figs. 4c, d는 대기경계

층 고도 오차에 대한 미세먼지농도 예측오차의 민감

도를 주∙야간으로 나누어 나타낸 그림이다(Lee et al.,

2023).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주간의 대기경계층 고

도 예측결과는 관측 대비 상관성이 R = 0.6 이상의 성

능을 보이는 반면, 야간에는 0.2 이하의 낮은 예측률

을 보였다. 또한 미세먼지 예측농도 민감도는 대기경

계층 고도와 연관되는데, 주간에는 R = 0.15와 기울

기 0.08을, 야간에는 R = 0.39와 기울기 0.96을 보

였는데, 이는 야간에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경계층 고

도 예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의미한

다. 따라서 야간의 대기경계층 고도의 오보는 곧바로

미세먼지의 피크 농도 오보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

하므로, 최근 윈드 도플러 라이다 및 운고계(ceilometer)

관측 자료 등으로부터 야간 대기경계층 고도의 예측

률을 개선하기 위한 관측 및 모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에도 대기질 예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인 지상 풍속이 중규모 기상 모델에 의해 자주

과대 예측됨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질이 과소 예측

되는 경향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 이슈는 2010년대

에 들어 윈드 도플러 라이다를 이용한 대기경계층을

포함하는 대류권 하부의 연직 바람 분포 특성(3차원

풍속, 풍향) 관측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Park

and Choi, 2016; Kim et al., 2022), 향후에도 기상 모

델에서 자주 과대 모의되는 지표 부근의 풍속 모의

결과의 검증 및 개선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3.4 최근 연구 동향과 미래 연구 전망

① 대기질 관측 및 분석 연구  2016년 진행된 한·미

대기질 관측 국제공동 캠페인인KORUS-AQ 캠페인을

통해 국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특성 및 국외 수송

기여분에 대한 입체적인 관측이 수행되었고, 그 후속

으로 대규모 추가적인 캠페인 연구가 향후에도 계속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 준비 단계로서 이미 수도

권 중심으로 2020~2021년 Geostationary Environment

Monitoring Spectrometer Map of Air Pollution (GMAP)

캠페인과 2022년 Satellite Integrated Joint Monitoring

of Air Quality (SIJAQ) 캠페인이 수행된 바 있다.

GMAP 캠페인 기간 지상원격관측 장비인 Max-DOAS

를 설치하여 GEMS 환경 위성 검증에 필요한 기체상

오염물질(NO2, O3, HCHO)의 농도를 관측하였으며,

2021에는 신규 관측장비인 Car-DOAS를 이용하여 수

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미량기체의 공간 비균질

성에 대한 관측을 진행하였다(Chang et al., 2022).

KORUS-AQ 캠페인 이외에도 국내로 유입되는 장

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과 황사에 의한 영향 분석 및

서해상 관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기상청·국

립기상과학원은 2018년부터 국내 다수 연구기관 및

대학과 협력하여 ‘지상- 선박-위성-항공기’ 동시 관측

을 수행하는 서해상 대기질 입체관측 캠페인(YEllow

Sea-Air Quality; YES-AQ)을 매년 수행하였다(Yoo et

al., 2021; Shin et al., 2022). 이 캠페인을 통해 서해

상 에어로졸의 물리적, 화학적, 광학적 특성과 서해상

공간분포를 분석하여 고농도 사례들의 원인분석을 수

행하여 왔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상세 비교와 대

기질 모델의 검증 자료로 활용하거나 국내로 유입되

는 에어로졸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

리나라 미세먼지 예보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② 황사 및 대기질 모델링 연구 황사의 현업모델

연구는 최근 고농도 황사 사례가 감소하면서 현업모

델의 원형을 개선하는 연구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다만 위성 자료 등을 통해 황사 발원지 지표 특

성 변화를 반영하여 모델의 예측 성능을 개선하는 연

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황사를 제

외한 대기질 모델링 분야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

다. 현재까지 국내 대기질 모델링 연구의 큰 제약 중

하나는 한반도나 동아시아의 관측자료가 선진국에 비

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점이였다. 따라서 대기질 연구

에 사용되는 모델 검증이 부족하였고 모델 결과의 신

뢰도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KORUS-AQ 캠페인을 통

해 양질의 관측자료가 생산됨에 따라, 국내 모델링 연

구에서도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평가된다(Park

et al., 2021b). 그 예로 KORUS-AQ 캠페인 기간 대

기질 모의에 중요한 배출량 자료의 불확실성을 줄이

기 위하여,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top-down 배출량

자료 개선되었다(Kwon et al., 2021). 향후에도 이러

한 과정을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대기질 연구가 상

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ORUS-AQ 캠

페인을 통해 한반도 주변 입자상 오염물질의 화학성

분 모델링 연구의 취약성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특히

유기에어로졸의 과소 모의(Oak et al., 2022)와 질산염

에어로졸의 과대 모의 이슈는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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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보인다.

전지구 규모의 대기화학수송 모델을 이용한 대기질

연구는 기후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활발해질

전망이다. 과거 국내 대기질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전산자원이 소요되는 전지구규모 모델 사용이 쉽지

않았으나, 2000년 초 시베리아 산불이 한반도에 장거

리 수송되어 미세먼지 혹은 오존 농도에 미친 영향

연구 등 전지구 모델 활용이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이

며(Jeong et al., 2008; Park et al., 2009), 전산자원의

고도화에 힘입어 모델 격자의 상세화 연구를 통해 전

지구 모델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

으며, 온실기체 배출량이 가장 많은 동아시아 지역에

서는 최근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소 정

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대류권

오존, 메탄 등은 대기오염물질이면서 동시에 기후변

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Short Lived Climate Pollutants; SLCP)로서

그 감소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대기 중 잔

존기간(life time)이 짧음으로 인해 장기 체류하는 온

실기체보다 지역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향후 SLCP가 지역기후에 미치는 영향연구가 점차 확

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후모델에 대기화학 과정

을 포함하는 Chemistry-Climate model 연구가 확대될

전망이며 국내에서도 GEOS-Chem과 GRIMs 전지구

모델을 coupling 하여 개발한 모델을 활용한 기후변

화-대기화학 피드백 과정과 동아시아 SLCP와 지역기

후변화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될

것으로 보이며 그 활용성 또한 매우 기대된다(Jeong

et al., 2019; Lee et al., 2022; Koo et al., 2022).

③ 대기경계층 및 난류 연구 대기 경계층 및 난

류 연구는 2010년대 중반부터 도시관측망의 지상원격

탐사관측과 보성표준관측소의 307 m 높이의 종합기

상 관측탑으로부터 대기경계층 연직구조에 관한 자료

들이 산출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대기경계층 분석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보성 종합기상탑에서

는 11 고도(10, 20, 40, 60, 80, 100, 140, 180, 220,

260, 300 m)에서 풍속, 기온, 습도 관측이 이루어지고

4 고도(지면, 60, 140, 300 m)에서 플럭스가 관측되면

서 대기 경계층의 연직 구조에 대한 기상관측자료가

연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현재 종합 기상탑에서 생산

된 자료는 복잡한 지형에서의 대기 경계층 구조에 관

한 연구(Lee, 2021), 드론이나 지상 원격 탐사장비 관

측결과 비교분석, 혹은 모델의 검증(Kim et al., 2019b;

Lim and Lee, 2019) 등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최근 드론이나 도심 공중 교통체계 등이 미래형 이

동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이들이 운행되는 대기 경계

층에 대한 바람 및 난류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

고 있다(Kim et al., 2021). 따라서 기존에 설치되었던

도심 관측망에 더하여 향후 대기 경계층에 대한 3차

원 관측망이 더욱 확충될 전망이며 이를 활용한 연구

들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컴퓨터 계

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대기경계층의 난류를 분해

할 수 있는 고해상도모델링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

를 이용한 다양한 대기 경계층 응용분야 연구도 이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④ 위성 및 원격탐사 연구 위성 연구에서는 최근

발사된 GEMS를 활용한 분석적 연구가 계속될 전망

이다. GEMS 산출물의 자료처리 알고리즘은 2010년

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2021년 대기질 정보 14종(에어

로졸,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오존 등)의 자료가 공개

되었으며, 2022년에는 7종(포름알데히드, 각 가스상

물질의 대류권 농도 등)이 추가 공개되면서 실시간 대

기질 감시에 활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2016년 KORUS-

AQ 캠페인 자료는 GEMS 시범 자료의 정확도를 검

증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그 후속으로 2020년부터

국내 연구진과 미국, 벨기에, 독일 연구진들과 공동으

로 수행한 한반도 대기질 국제공동조사 캠페인인 2020~

2021년 GMAP, 2022년 SIJAQ 캠페인을 통해 항공관

측 자료, 지상 화학성분 자료, 원격탐사 자료 등의 입

체적 관측자료가 분석될 전망이다.

지상 원격관측분야는 앞 절에서 언급한 야간 대기

경계층 문제점, 즉 현업 미세먼지 예보에서 얕은 야

간 경계층에 의한 미세먼지 고농도 오보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라이다·운고

계에서 산출되는 대기경계층 높이와 대기질 모델의

지표 오염물질 모의 농도와의 정량적 관계를 도출하

여 이를 개선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Lee

et al., 2020; Jo et al., 2022; Park et al., 2022b). 향후

한반도 에어로졸 라이다 관측 네트워크(Korea Aerosol

Lidar Observation Network; http://www.kalion.kr/)의

(준)실시간 대기경계층 높이 자료를 활용한 기상모델

에서의 자료 동화 및 검증을 통해 대기질 모델에서의

지표 농도 모의 정확도 향상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⑤ 상세 바람장 구현 연구 및 기타 도시화에 따

라 이 분야의 연구 또한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규모

수치 모델을 이용한 도시 상세 기상장 연구는 국외에

서는 2010년부터 시작된 도시모수화 모형 비교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Grimmond et al., 2010, 2011), 도시모수화

모형 연구는 개발과 검증 단계를 지나, 주요 선진국

에서는 현업 활용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또 3차원 중규모 기상 모형과의 결합을 통

해 수 km 이내의 제한적인 영역에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미규모 수치 모형이 적용되기 어려운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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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이상의 넓은 도시 영역 전체를 커버하는 영역에

적용할 수 있어서 향후에도 그 활용 연구는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1 km 이하 격자 규모의 고

해상도 기상장 산출을 통해 도시 열섬 등 다양한 연

구 분야에 활용되기 시작하였고(Lee et al., 2016), 이

는 대기질 모델의 입력자료로서 그 활용성도 조명될

전망이다.

미규모 수치 모델 연구는 CFD 모델과 같이 유체

흐름이나 오염물질 분산 연구를 도시 스케일인 수 m

범위의 해상도까지 구현하고, 그 결과를 지리 정보 시

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에 탑재하

여 실제 도시 지역의 복잡한 지표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성능의 비약적인 향상으로 인해 도

심지에 미규모 수치 모형을 이용한 수~수십 m 격자

해상도의 바람 및 난류 모델링 연구가 계속 수행되고

있다(Kwak et al., 2015; Park et al., 2015). 최근에는

도심지의 현실적인 기상 정보 산출을 위해서는 건물

형태 특성을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건물 표면온도와 측면 경계 조건의 변화의 현실적 적

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최신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

다(Lee et al., 2018; Lee and Lee, 2020; Kim et al.,

2020).

상세 기상장 산정 관련 연구는 향후에도 기상과 대

기질 분야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도

구로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규모 기

상 모형에서 종종 나타나는 지상 부근 풍속의 과대 모

의 경향은 지표 부근 장애물이나 아격자 규모 지형에

의한 지표 항력의 현실적인 매개변수화(parameterization)

의 필요성을 암시하며, 이는 지표 장애물에 대한 명

시적 지표 항력의 계산이 가능한 미규모 기상 모형을

활용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미규모 기

상 모형을 이용한 도시 건물이나 지표 지형에 의한

명시적 항력 모의 결과를 중규모 기상 모형 내에 적

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

해 중규모 기상 모형의 지상 풍속 예측 성능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5 분야를 종합하면, 향후 환경분야에

서는 점점 대기질 관측 장비가 개발되면서 종합적인

최신 장비에 의한 입체적 분석 연구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성, 항공기, 지상 원격탐사 등의 다

양한 관측기기를 이용한 입체적 관측 연구가 동시에

일어날 전망이며, 아울러 대기질 예측모델링 연구에

서는 항공기의 경로 등을 예측하거나 입체 관측된 자

료를 기반으로 모델 정확도 개선 등의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질 전망이다(Fig. 5). 관측 기기의 고도화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한 예로 현재 스카이라디오

미터를 활용한 대기 기주(column)의 에어로졸 광학적·

물리적 특성 연구는 KORUS-AQ 캠페인을 기점으로

초분광계(hyperspectrometer)를 활용한 지상 관측 센서,

예를 들어 Pandora, Max-DOAS, Car-DOAS 및 항공

에 GEO-CAPE Airborne Simulator (GCAS) 또는

Geostationary Trace gas and Aerosol Sensor Optimization

Spectrometer (GeoTASO) 센서를 탑재하여 대기 기주

의 가스상 오염물질 농도를 입체적으로 측정하여 산

출하는 연구가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Chong et al.,

2018; Park et al., 2019; Choi et al., 2020; Park et al.,

2022a), 이러한 입체관측-모델링의 통합적인 연구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의 입체 관측

으로 확보된 자료들은 주요 대기오염 배출원(핫스폿)

의 배출 특성뿐만 아니라 기존의 극궤도 환경위성에

서 제공하지 못하던 다양한 대기환경에서의 일변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GEMS 등 환경 위성 산출

물의 검증에도 활용되고 있으며(Baek et al., 2017; Kim

et al., 2017; Park et al., 2020; Chang et al., 2022), 향

후 주요 대기오염 배출원 지역의 상세 시·공간 농도

특성 변화뿐만 아니라 대기질 모델의 모의 결과와

GEMS 위성 산출물의 검증 및 개선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자료처리

알고리즘 고도화, 산출자료 정확도 개선, 실시간 예보

모델 정확도 점검 등의 연구의 진전이 비약적으로 이

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기환경 분야를 편의상 대기질 관

측, 대기오염 모델링, 대기경계층 및 난류, 원격탐사,

상세 기상장 구현 연구 등 몇 가지 연구분야별로 나

누어, 분야별 지난 60년간 기상학회지, 대기지, APJAS

에 게재된 논문을 분류 및 검토하여 시대별로 어떤

Fig. 5. Integrated air quality study expected in the future in

the atmospheric environment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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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내용이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았고, 나아가 분

야별 현황과 전망을 기술하였다. 그 결과 기상학회지

(혹은 대기지)에서 출판되는 환경분야 연구 결과들은

시대에 따라 큰 변화를 거쳐 왔으며, 향후에도 최첨

단 대기환경 관측장비의 발달로 매우 빠른 속도로 한

반도 혹은 동아시아 대기질 연구가 관측 및 모델링

측면에서 가속될 전망이다. 현재 연구 중인 정지 환

경위성인 GEMS의 결과물이 조만간 크게 활용될 전

망이며, 이로 인해 지상 원격 탐사 연구와 대기질 모

델링 연구 역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히 변화하는 대기환경분야의 최근 및 향후 흐름

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기상학회 회원들의 대기환경분

야 성공적인 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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