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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marine high-impacts weather such as

typhoon and high waves, the marine observation network is an essential because it could be rap-

idly changed by strong air-sea interaction. In this regard, the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

cal Sciences,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NIMS/KMA) has promoted the Argo float

observation program since 2001 to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Argo program. In this study,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the NIMS/KMA Argo program are presented through the

internal meeting and external expert forum. To date, a total of 264 Argo floats have been

deployed into the offshore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western Pacific Ocean.

The real-time and delayed modes quality control (QC) system of Argo data was developed, and

an official regional data assembling center (call-sign ‘KM’) was run. In 2002, the Argo homep-

age was established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dissemination of Argo data for domes-

tic and international users. The future goal of the NIMS/KMA Argo program is to improve

response to the marine high-impacts weather through a marine environment monitoring and

observing system. The promotion strategy for this is divided into four areas: strengthening pol-

icy communication, developing observation strategies, promoting utilization research, and acti-

va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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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구 온난화 및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위험기상에 대한 대응력 및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다

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양

열파(marine heat-wave)가 급증하고 태풍 강도와 진로

에 미치는 해양열용량 변화 분석을 위해서는 해양 내

부의 관측자료 생산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통해 해

양 상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고 해양 안

전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양기상 관측정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해양 내부의 관측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2000년부

터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와 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가 공동

으로 주관하는 전지구 Argo (Array for Real-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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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strophic Oceanography) 공동연구 프로그램이 추진

되어 왔다(Wong et al., 2020). Argo 플로트를 통한 전

지구 해양의 수온, 염분 및 해류의 준 실시간 감시 및

관측하는 국제 Argo 공동연구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약 30여 개국이 참여하고, 한국, 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11개의 지역자료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환경 감시

를 위해서 2001년부터 국제 Argo 공동연구 프로그램

에 참여하여 무인 자동 해양관측기기인 Argo 플로트

를 지속적으로 투하하여 운영하고 있다. Argo 플로트

는 동해를 중심으로 북서태평양 일대에 투하해 왔으

며, 최근에는 서·남해에 투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

고 있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24시간 이내에 처리하

는 실시간 품질관리와 3~6개월 이후에 편향 등을 보

정하는 지연모드 품질관리 기술을 개발하여 왔다. 실

시간 품질관리는 국제 Argo 공동연구 프로그램에서

권장하는 품질관리 매뉴얼(Wong et al., 2023)에 기초

하며, 위치 검사, 정상 범위 검사, 밀도 역전 검사 등

관측 값이 해양에서 일반적인 범위에서 관측되었는지

점검을 말한다. 이와 달리 지연모드 품질관리는 실시

간 품질관리된 자료를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상세한

품질관리 기법을 도입하여 자료의 이상 여부를 확인

한다. 또한, 해양 전문가가 직접 눈으로 자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Visual QC, 염분 편향이 발생하는

자료에 대해 실시간 자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목

록인 “grey list” 포함 여부 검토 과정 등이 있다.

국내에서 Argo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NIMS (2021)

는 처음으로 Argo 사업과 품질관리 과정 소개, 연도

별 투하된 플로트 위치 및 이동궤적, 관측 현황을 정

리하였고, Argo 플로트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례를 소개하였다. 한편 KIOST (2013)는 Argo

활용 연구 기획을 통해 동해, 남극해에서의 Argo 플

로트 투하를 재개하여 전 세계 37개국이 참여하는 국

제공동조사 프로그램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 추진 방

향을 설정하였다. 여기에는 Argo 플로트 투하 계획

및 전략과 함께 한불 열수지 국제공동연구, 저위도 북

서태평양 열용량, 저위도 해역이 전구 기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 활용연구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rgo 테크놀러지 연구를 통한 바이오센서 국

산화와 조립병행. 글라이더 관측의 필요성을 밝혔다.

국립기상과학원 Argo 사업이 Lee et al. (2004)에 의

하여 소개된 이래, Argo 관측자료를 사용한 해양 상

태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Youn et al., 2006;

Jeong et al., 2016). 하지만 국제 Argo 공동연구 프로

그램에 장기간 기여하고 있는 국립기상과학원 Argo

사업에 대해 2021년에 발간한 국립기상과학원 Argo

플로트 운영 보고서(2001~2020) (NIMS, 2021)을 제

외하고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되거나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Argo 플로트 운

영 보고서에는 Argo 프로그램 소개, Argo 플로트 관

측 이력 및 현황이 소개되었으며, 동해 울릉분지 주

변 수온과 염분 그리고 열용량의 장기 변동 경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가 소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23년간의 국립기상과학원의

Argo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Argo 사업의 추진현황에서

는 사업의 시작, Argo 플로트의 투하 및 관측, 품질

관리, 활용 연구 등을 다루었으며 지금까지 사업을 추

진하면서 개선이나 강화가 되어야 할 부분을 토대로

추진 목표와 내용 그리고 최근 Argo 플로트 관측 및

활용 전문가 포럼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정책 제언

도 포함하였다.

2. Argo 사업의 추진현황

2.1 Argo 사업의 시작

국립기상과학원 Argo 사업은 2001년의 ‘한반도 악

기상 집중관측(Korea Enhanced Observing Period,

KEOP)’ 사업의 세부 연구내용에 포함하여 시작하였

다(Fig. 1). 한반도 악기상 집중관측(KEOP) 사업은 첨

단 고층기상 관측 장비(Aerosonde, Autosonde) 등을

활용한 중규모 기상관측망을 통하여 태풍 및 집중호

우의 3차원 입체 기상관측과 태풍의 에너지원인 해양

기상 관측 자료의 생산, 위성과 레이더의 원격탐사자

료를 이용하여 장마,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의 발생과

발달 현상을 규명하고 예측하는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METRI, 2002).

2001년 당시에 우리나라의 해양 기상관측은 1996년

7월 기상청에서 해양 기상관측 부이를 설치 운영한

이래 4기의 부이를 관측하는 자료가 전부라 할 수 있

다. 더욱 태풍의 에너지원인 해수온을 관측한 자료는

수산진흥원에서의 격월 정선 관측자료, 1일 1회 관측

하는 연안 정점 관측 자료에 불과하며, 이러한 자료

들은 실시간으로 수집되지 않아 짧은 시간에 신속하

게 대처하는 태풍 등의 위험 기상현상 예측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의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또한 1999년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는 미국 워싱턴

대학교와 공동으로 36개의 중층 부이를 동해에 투하

하여 장주기 해류와 수온·염분 등을 관측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현업에서 태풍 같은 위험 기상요소의

예측성 향상을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파랑, 해상풍, 해

수온 관측자료 생산이 요구되어 왔다.

KEOP 사업에서는 국제 Argo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전 지구 해양자료 수집을 강화하고 기상관측선, 해양

기상부이, 표류부이를 이용한 해양기상 준 실시간 감

시를 위한 종합적인 해양기상 관측체계을 구축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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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를 통해 정확한 해수면 온도와 해상 바람

의 예측을 위한 해양 기상 수치모델링 연구를 추진하

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KEOP 사업의 첫 해인 2001

년에 Argo 플로트에 의한 실시간 해양 기상·해양기후

감시를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Argo 플

로트 관측 기술을 도입하여 동해에 3기를, 북서 태평

양에 7기를 투하하여 태풍 발생에 따른 해양환경 변

화 특성을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

2.2 Argo 플로트 투하

Figure 2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2001년부터 2023년

까지 한반도 주변 해역과 북태평양에 투하한 Argo 플

로트 개수이다. 한반도 근해에 161기와 북서태평양에

103기를 더해 총 264기의 Argo 플로트를 투하하여 해

양환경 관측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해양관측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NIMS, 2022). 한반도 주변 해역별로

보면 동해에 139기와 2017년부터 시작된 천해인 서

해와 남해에 22기를 투하하였다. 북서태평양에 투하

한 103기는 북서태평양 79기와 북태평양 24기이었다.

Argo 프로그램은 20 여 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공동

관측 사업이기 때문에 Argo 플로트의 관측 영역에 대

한 역할이 분배되어 있다. 동해를 비롯한 한반도 근

해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Argo 플로트 관측을 수행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측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Argo 플로트 투하 대수의 감소로 북서태평양 보

다 한반도 근해인 동해 투하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 위험기상의 선

제적 대응을 위해 서해 냉수대 및 저염수 관측에 대

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서해 및 제주 근해, 즉 천해

관측에 집중하게 되었다. 향후 Argo 플로트 투하 대

수가 증가하게 되면 북서태평양 가장자리를 따라 북

상하는 태풍 등 해양 위험기상의 이동 및 발달 지역

에도 Argo 플로트의 투하를 계획하고 있다. 2023년

동아시아에서 한국은 7기, 일본은 41기, 중국은 30기

를 투하할 예정이다.

2023년 9월 현재 전 세계 해양에서 정상으로 운영

되고 있는 Argo 플로트는 3,854기이며 이 중에 절반

은 미국이 약 2,900기, 프랑스와 독일은 200~300기,

일본은 119기, 중국은 50여기, 인도는 22기로 참여하

고 있다. 지금까지 국립기상과학원에서 투하한 264기

중에서 10기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9기를 포함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19기가 정상 운영되어 있다. 국립기

Fig. 1. Introduction brochure to Korea Enhanced Observing Period (KEOP) i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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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학원에서 투하하는 Argo 플로트는 프랑스 nke 사

의 ARVOR-L과 미국의 TWR 사의 APEX 모델이다.

Argo 플로트는 기상청의 기상 1호, 극지연구소의 아

라온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이사부호를 이용하여

과학원 직원(2~3인)이 1~2주 항해하면서 목표지점에

투하하게 된다. Argo 플로트의 수명과 관련이 높은

관측 주기는 해역의 수심, 장주기 변동 등을 고려하

여 동해는 7일, 서·남해는 1~2일, 북서태평양은 10일

이다. 수심 2,000 m까지 표류가 가능한 통상적인 Argo

플로트로 우리나라의 서·남해의 수중 열염구조 자료

를 생산하여 천해(서해/남해 평균 수심: 44 m/100 m)

플로트 투하 및 운영 기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북서태평양에서 북상하는 태풍에 따른 해양환

경 변화 감시나 서해 냉수대 변화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짧은 관측 주기(1일)의 Argo 플로트 관측 기

술를 개선하고 있다. 기존 지연모드 품질관리 방법은

대양 관측자료에 최적화되어 있어 서해 관측자료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

여 지연모드 품질관리에 대한 개선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Argo 플로트 투하 후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지연모드 품질관리 후 프로파일(profile)을 GDAC

(Global Data Assembly Center)에 업로드하게 된다.

Argo 플로트 프로파일은 매년 Argo 플로트 투하 개

수와 관계없이 이전에 투하된 플로트에서 관측된 자

료도 활용 가능하므로 자료 생산이 제외된 해가 없다

(그림 미제시). Argo 플로트 투하 개수에 비례하여

2015년에 2,926회로 가장 많았으며 이 해를 정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시간으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패턴

을 보였다. 2001년과 2022년에 Argo 플로트 프로파일

생산은 각각 44회와 1,053회였다.

2.3 Argo 관측자료 품질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

국립기상과학원은 국제 Argo 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 시기인 2001년에 Argo 관측자료 품질관리 프로

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ADMT (Argo Data

Management Team) 매뉴얼을 준용하여 품질관리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상시 업데이트하며 동해 및 서해 등

지역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역별 품질관리 기법

도 개발‧적용하고 있다. 또한 경북대와 공동으로 Argo

관측자료 지연모드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지연

모드 품질관리 수행을 통해 Outlier 및 Spike QC flag

검토 및 수정, 염분 편향 보정과 수심이 깊은 곳(저온)

구간에서 안정적인 염분 구조를 갖는 동해의 특성에

맞게 자료를 처리하게 된다. 앞으로도 해양 감시를 통

한 고품질 관측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해양기상

관측망의 운영을 통한 관측자료 수집 및 자료분배, 그

리고 품질관리 기법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자체적으로 Argo 사업의 홈페이

지(http://argo.nims.go.kr)를 2002년 12월에 구축하여

Fig. 2. Interannual variations of Argo floats deployment in Korea: (a) offshore Korean peninsula and (b) Northwestern Pacific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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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o 프로그램 및 장비 소개, 실시간 자료 위치 및 프

로파일 제공, 전지구 Argo 모니터링 상태 등을 소개

하고 있다(Fig. 3). Argo 지역자료센터 운영을 통해 동

해와 서해에서의 수온과 염분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

하고 품질관리를 통해 전 세계로 분배하였다. 최근 5

년간 Argo 홈페이지 접속자(페이지 뷰) 수를 살펴보

면 2018년에 336,851명에서 2022년에 1,980,305명으

로 약 6배 정도 증가하였다(Table 1). 국립기상과학원

Argo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양한 자료나 정보를 다

운로드하는 기관은 대부분 연구기관이나 대학교, 고

등학교 등이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Argo 플로트

를 통한 해양 내부 수온과 염분 프로파일을 이해와

관련된 내용이 고등학교 과학교재의 탐구교실에 포함

되어 있어 방문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2.4 Argo 관측자료 활용연구

지난 23여 년간 국립기상과학원 Argo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Argo 플로트 투하 및 관측 플로트를 통해

수집된 수온과 염분자료는 전 세계로 실시간 분배되

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현업 예보, 과학, 그리고 교

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KIOST (2013)

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까지 23여 건의 논

문으로 동해, 남극해, 태평양 연구로 구분하였다. 동

해의 경우 전체 9편으로 약 1편/년으로 타 해역에 비

해 상대적으로 많으나, 전체적으로는 국내 Argo 플로

트 관측자료 활용연구는 취약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

다(Fig. 4).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Argo 플로트 관측

자료 활용연구가 2010년부터는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연구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

다. 최근에 Oke et al. (2022)는 해빙 아래에서 관측된

Argo 궤적자료의 보정 기법을 개발하여 잠재적 소용

돌이도, 해수면, 수심 1,000 m 수심 밀도를 사용하여

검증하였고, Rykova (2023)는 Argo 관측자료를 기반

으로 해양 특성을 그룹화하여 해역별 Eddy 예측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20년여 동안 생

산된 방대한 해양관측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를 활용

하여 전 지구 규모의 연직 2,000 m이상의 생지화학

적 요소 관측을 통한 해양 생태계 이해도를 높인 연

구(Roemmich, 2019)와 해양 환경 장기 변동성과 향

후 기상 예측에 대한 활용 가능성(Johnson et al., 2022)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위치한 북서태평양에서 Argo 플로트 영

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Fu et al. (2013)

에 따르면 프린스턴 해양모델(Princeton Ocean Model,

POM)을 이용한 단기예보에서 Argo 자료를 사용함으

로써 수온과 염분의 예측 오차가 각각 24%와 50%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Shao et al. (2015)

은 Argo 관측 자료동화로 인하여 해양의 연직 구조

와 중규모 순환의 모의 성능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

다. 국외의 북서 태평양에 투하된 Argo 관측자료 활

용연구에서는 해양 분석장의 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

나 예측 성능을 개선하는 데 관측자료의 효과가 있음

Fig. 3. NIMS/KMA Argo observation program homepage.

Table 1. Number of recent 5 years’ Argo homepage visitors.

Year 2018 2019 2020 2021 2022

No. of visitor 336,851 471,062 323,455 909,058 1,9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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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었다.

국립기상과학원 Argo 관측자료 활용연구 분야는 주

로 동해 표∙중층 흐름 및 혼합층 변화 등 순환 구조

연구(서해 양쯔강 저염수및 냉수대발달 등), 위험기상

(태풍)에 따른 해양환경(SST, 염분, 해수면 고도 등)

변화 등 대기-해양 상호작용 연구, 기상청 계절예측시

스템의 해양 초기장 개선,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

환경 장기 변동성 분석 연구 등이 있다(Yang and Ishida,

2004; Youn et al., 2006; Kang et al., 2016; Park and

Lim, 2018; Kang et al., 2020; Choo et al., 2021; Hyun

et al., 2022). 국립기상과학원에서도 수집된 자료를 바

탕으로 북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양 혼합층 및 열용량

변동 등을 분석한 바 있으며, 현업 기후예측시스템의

Fig. 4. Number of published papers associated with

application of Argo floats data in Korea and East Sea (from

KIOST (2013)).

Fig. 5. Examples of major application related papers based on NIMS/KMA Argo data: (a) Ocean response to TC (from Kang et

al., 2020) and (b) Assimilation Impact of Argo Float Observations (from Choo et al., 2021).

해양초기화 과정에도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립

기상과학원 Argo 사업 연구진들에 의해 수행된 Argo

관측자료 활용연구의 주요 성과를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태풍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를 수온, 염분의 변

동을 1일 주기 천해 Argo 관측자료를 분석한 Kang et

al. (2020)의 연구에서는 태풍 내습에 따른 표층 수온

이 약 2oC 하강하고 수온 약층이 약 10 m 깊어지는

해양 반응이 나타남을 밝혔다(Fig. 5a).

한편 관측시스템 실험을 통한 한반도 근해 Argo 플

로트 관측자료의 자료동화 효과를 평가한 연구(Choo

et al., 2021)에서 NIMS/KMA 투하 Argo 플로트를 자

료동화하여 모델 배경장의 오차가 개선됨을 확인하였

다. 동해에서 Argo 수온 자료의 효과가 뚜렷하였고

서해에서 Argo 수온과 염분 자료의 효과가 크게 나

타났다(Fig. 5b). 이와 유사한 연구로 중국 연안을 비

롯한 북서태평양 해역의 재분석장을 생산하는 과정에

서 수온과 염분의 오차를 약 10% 감소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Shao et al., 2015).

3. Argo 사업의 추진 방향

지금까지 국립기상과학원 Argo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

은 무엇보가 중요하다. 제1차 해양기상업무 추진계획

(안) 발전목표(23.2)에서 제시한 ‘세계 Top3 수준의 해

양기상·기후정보 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Argo 사업을

통해 기상청 정책과 현업 지원을 강화하고 해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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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활용 및 가치를 향상하고자 한다(Fig. 6). 이를

토대로 Argo 사업 기반 해양환경 감시·관측 체계로

해양위험기상 대응력 제고를 추진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추진체계를 위해 정책소통 강화, 관측전

략 개발, 자료활용 증진 그리고 적극적인 국제협력과

같은 세부 추진내용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책 소통 분

야에서는 해양기상업무 규정 제9조(해양기상업무 관

련 기술개발)에 근거하여 본청(관측정책과, 해양기상

과)-국립기상과학원 해양기상관측분야(Argo 등) 업무

협력회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이 협력회의에서

는 해양기상 관련 정책의 추진계획과 연계성을 강화

하기 위해 Argo 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

한 주기적 분석 결과 공유와 Argo 플로트 관측자료

협력 네트워크(예, ARGO 전문가 포럼)를 강화해 나

가야 한다. 일본기상청과 같이 Argo 사업의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일본 기

상청은 일본 Argo 사업을 총괄하고 예산 확보와 실

시간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는

Argo 플로트를 투하하고 지연모드 품질관리 개발을

담당하고 일본 기상연구소는 Argo 플로트 관측 자료

동화 연구와 관측 전략을 개발한다. 또한 대변인실 협

조를 통해 Argo 사업의 대내외 홍보 전략 개발이 필

요하다. 둘째는 관측 전략 분야로 범 국가 차원의 연

도별/기관별 Argo 플로트 투하(선택과 집중) 계획 마

련을 위해 사전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Argo 플로트

적정 투하 개수, 최적 투하 지점&지역 등이 선정되어

여 한다. 이를 위해 국립기상과학원 Argo 사업 자문

위원회(청내·외 부서장 또는 전문가 4~5인)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Argo 플로트 관측에 대한 관측시스템

실험(Observation System Experiment)을 통한 투하 전

략 개선과 Argo 플로트의 다변화(Core Argo, BGC

Argo, Deep Argo)를 통한 관측 전략도 고려하여야 한

다. 북태평양고기압 국제공동 프로젝트와 같은 미래

정책 이슈와 연계된 해양 환경 목표관측 기술 개발도

시급하다. 특히 입체적 해양기상관측망(Argo 플로트,

해양글라이더, 기상관측선)을 활용한 태풍 집중관측

계획 수립도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 셋째는

경북대 등과 협력하여 Argo 플로트 관측자료 품질관

리(실시간, 지연모드) 기술을 고도화하고 과학원 자체

Argo 플로트 관측자료 활용 연구를 수행하는 자료 활

용 분야이다. Argo 플로트 관측자료 활용연구는 해양

위험기상 실황 및 분석 예측정보 및 기술개발(예, 태

풍 예상 경로상의 표층 및 저온 수온, 해양 열용량 등),

기후변화 대응 한반도 주변 해양기상의 역할 규명 등

이 있으며 Argo 플로트 관측자료 기반 학·연·관 공동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학·

연·관 공동연구를 위해 기상청에서 일본해양연구개발

기구 Argo 산출 자료관리 및 프로젝트 개발이나 중

국의 전 지구 해양 Argo 시스템의 관측 및 연구소 설

립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Argo

플로트 관측 및 분석 연구는 향후 투하 전략에 적용

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Argo 사업은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적

극적인 국제협력이 중요하다. Argo 관련 국제회의(AST,

ADMT 등) 참여와 함께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제공인 지역자료센터(KM) 등을 Joint WMO-

IOC Collaborative Board (JCB)을 통한 한국의 Argo

사업성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Fig. 6. Future direction of the NIMS/KMA Argo observ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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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제언 및 결론

국립기상과학원은 2001년부터 Argo 국제공동사업

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주변 해역과 북서태평양에

플로트를 투하하였고, 또한 이 해역에서 관측된 자료

의 품질관리와 GDAC에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자료센터(Regional Data Assembling Center)를 운

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Argo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Argo 플로트 관측 및 자료 분석·활용 현황 공유와

Argo 사업의 추진 방향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한 학·연·관 토론의 장인 ‘Argo 플로트 관측 및 활용

전문가 포럼’을 2023년 9월 22일 서울에서 개최하였

다(Fig. 7). 이번 포럼에는 기상청, Argo 사업 자문위

원, 부산대, KIOST,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참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포럼의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국립기상

과학원 Argo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와 학계의

자문위원들의 정책제언을 소개하였다.

 한국 Argo 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Argo 플

로트를 어디에, 어떻게 투하할지 등을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Argo 플로트의

관측 주기, 관측 수신 등이 통일화되지 않아 기

관 간의 공동 활용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이다. 또한 일본기상청이 지역자료센터를 운영

하면서 실시간 Argo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

황이라 한국기상청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Argo

관측자료 수집 및 기상예보에 활용하고 반면에

해양과학 분야에서 고품질 자료 생산으로 해양

재분석 자료로 활용하는 기상·해양분야 역할 분

담을 제안하였다.

 동중국해는 태풍 및 북태평양 고기압의 구조와

변동성에 중요하므로 Argo 플로트의 관측 주기

를 1일로 변경했듯이 목적성을 가지고 투하하는

것이 관측자료 활용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이 점

을 고려한 전략적 투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

였다.

 한국의 Argo 관측자료만 가지고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 세계적 Argo 자료와 통일

화하기 위한 지연모드 품질관리 등 연구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국립기상과학원 Argo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과 중·고등학생에 대한

홍보 강화를 언급하였다.

 한반도 인근 해역의 Argo 플로트 투하에서 동해

도 중요하지만, 기상시스템이 서쪽에서 이동해

오고 동해에 비해 서해는 1/4 정도밖에 선박 관

측이 되지 않으므로 Argo 플로트 등을 활용해

야 함을 밝혔다. 수심이 얕은 서해의 경우, Argo

플로트의 최대 관측수심을 60 m으로, 연직 관측

해상도를 2 m로 설정하고, 해당 해역의 밀도를

고려한 플로트의 부력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

다. 또한 서해에 운행하는 선박과의 충돌 가능

성을 줄이기 위해 Argo 플로트의 통신방식을

Iridium 위성 통신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위성 통신을 통한 Argo 플로트의 표층 표류

시간을 8시간에서 약 1시간으로 획기적으로 줄

여 선박 충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기상청에서는 Argo 사업의 대내외적 성과를 점

검하여 향후 사업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한국

Argo 소위원회를 통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 자료 생산에 Argo 관

측자료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함을 제시하

였다.

 그 밖에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Argo 플로트 자

체 개발과 수명 연장을 위한 태양전지 설치 등

Argo 플로트 국산화 및 개선, 태풍과 같은 해양

위험기상에 대한 해양-대기 상호작용 등에 Argo

플로트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었다.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의 Argo 활용 연구 활동을 강

화하기 위하여 Argo 관측자료 활용 세부연구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국내 기상 및 해양 전문가의 연구 활

성화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해양기후 및 기후변화

반응 연구와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전 세계 해양의

글로벌 이슈 연구에 선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Argo

플로트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해양 온난화가 가속화되

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

다(Wong et al., 2020). 또한 Argo 플로트와 선박 관

측에 기반한 우리나라 근해 해양 관측망을 강화하여

장기 축적된 관측자료는 한반도 근해에서의 해양환경

변동성과 대기-해양 상호작용 기작연구, 현업 기후예

Fig. 7. The 1
st
 Argo float observation and application forum

(Sept. 22, 2023,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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