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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에 의한 해수범람 예측 : 포항신항

Prediction of Coastal Inundation due to Tsunamis : Pohang New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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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ring the last decades several devastating tsunamis have been occurred. Recently, there have been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tsu-

nami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2004 Sumatra Tsunami occurred on December 26, 2004. In general, the Korean Peninsula

is not safe against potential tsunami attacks. The 1983 Central East Sea Tsunami and the 1993 Hokkaido Tsunami caused considerable

damage to the Eastern Part of the Peninsula. Thus, a prediction of damage due to tsunamis must be required at the Eastern Part of the

Peninsula. In this study, numerical simulation of tsunamis at Pohang New Port, one of the most important ports in the Eastern Part of

Korea, is conducted for three different tsunami events. Numerical simulation is focused on inundation on the port and run-down around

an intake structure which supplies cooling water to the porthinterland. The computed results show that Pohang New Port is damaged by

the most dangerous tsunami which can be generated in the East Sea. Thus, it is required to set up a counter-measure against tsunami

attacks at Pohang New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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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지난 수십년간 전 세계적으로 지진해일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2004년 발생한 수마트라 지진해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지진해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1983년 동해 중부 지진해일과 1993년 북해도 남서

외해 지진해일로 인해 동해안에 비교적 큰 피해를 입었으며, 앞으로도 동해안에는 지진해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동해안에 위치해 있는 주요항에 대한 지진해일 피해 예측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해안의 주요

항 중 하나인 포항신항에 대해서 지진해일 최대 처오름높이 및 최저 처내림높이를 계산하였으며, 모두 세 가지 지진해일에 대

해 수치모의를 하였다. 포항신항에는 배후 공업단지가 발달해 있어 지진해일에 의한 범람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

으며, 배후 공업단지에 필요한 냉각수를 취수하는 취수구에서 지진해일에 의한 처내림현상으로 인해 취수가 중단되면 공장 가동

이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치모의는 처오름높이에 의한 범람여부 및 처내림높이에 의한 취수구에서의 취수

가능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였다. 검토 결과 포항신항은 전반적으로 지진해일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장 큰 규모의

지진해일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방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핵심용어 :지진해일, 범람, 처오름높이, 처내림높이, 포항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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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진해일은 해저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거대한 해일로, 파장

이 매우 긴 장파이기 때문에 전파속도가 빨라 큰 에너지 손

실없이 먼 거리를 전파할 수 있다. 또한, 지진해일이 해안가

에 도달하면 천수효과로 인해 대규모 범람을 일으켜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2004년 12월 26일 발

생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해일은 막대한 피해(사망

283,106명, 실종 14,100명, 재산피해 100억 달러)를 야기시켜

전 세계적으로 지진해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당시

우리나라 관광객도 20명이 사망하여 국내에서도 지진해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실제로 우리나라 동해안은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하는 지진

해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지역으로, 과거 1983년 동해 중부

지진해일과 1993년 북해도 남서 외해 지진해일에 의해 비교

적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었다. 또한, 일본 지진학자들

의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도 이 지역에서는 지진해일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동해안의 주

요항 및 시설물에 대한 지진해일 수치모의를 수행하여 피해

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포항신항은 연간 물동량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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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007년 기준 6,035만 6천 ton), 배후에 공업단지가 발달

해 있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항구이나 아직까지 지진해

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동해안에서 발생하였던 1983년

동해 중부 지진해일과 동해안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가

상 지진해일 두 건, 총 세 건의 지진해일에 대해 수치모의를

수행하여 지진해일에 포항신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수치모의는 지진해일에 의한 항내의 범람여부 및 포항신항

취수구 앞에서의 수위 하강으로 인한 취수 가능여부에 초점

을 맞추어 수행하였다. 

 

2. 수치모형

2.1 전파모형 

지진해일은 파장이 매우 길고 심해역의 전파 과정에서는

비선형항과 바닥마찰항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어 선형 천수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본 서해안에서 발

생하여 우리나라 동해안에 도달하는 지진해일은 대화퇴

(Yamato Rise)를 지날 때 굴절, 회절 및 반사가 일어나고

초기파원의 크기가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 등에 비해

서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전파과정에서 분산효과가 중요시

된다. 이러한 지진해일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선형 Boussinesq

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Imamura

등, 1988). 선형 Boussinesq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2)

(3)

여기서 ζ는 자유수면변위, g는 중력가속도, P와 Q는 각각

P = uh 및 Q = vh로 정의되는 x축과 y축 방향의 체적흐름율

(volume flux), u와 v는 각각 x축과 y축 방향의 수심평균된

유속, h는 정수면(still water level)에서의 수심이다. 

식 (1)~(3)의 선형 Boussniesq 방정식을 수심이 일정하다

고 가정하여 하나의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식(4)를 얻을

수 있다(Cho, 1995). 

(4)

식 (2)와 (3)의 오른쪽 항을 분산항이라고 하는데 고차도함

수 이기 때문에 차분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선형 천수방정식(linear shallow-water equations)을

지배방정식으로 사용하면서 Cho 등(2007)이 개발한 수정기법

을 이용하여 차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치분산이 선형

Boussinesq 방정식의 분산항과 같도록 조정하였다. 선형 천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5)

(6)

(7)

Cho 등(2007)이 개발한 수정기법을 사용하면 선형 천수방

정식(5)~(7)를 다음과 같이 차분화할 수 있다.

(8)

(9)

(10)

식 (8)~(10)의 모든 항을 Taylor 급수를 이용하여 기준 격

자점 (i, j, n)에 대하여 전개한 P후 Q와 ζ를 소거하면, 다

음과 같은 에 관한 식을 얻을 수 있다.

(11)

식 (11)의 유도과정에서 ∆x =∆y가 사용 되었으며, C0(= )

와 Cr(=C0∆t / ∆x)은 각각 장파의 전파속도와 Courant 수를

나타낸다. 

식 (11)을 식(4)의 선형 Boussinesq 방정식과 같아지도록

분산보정계수 α와 γ를 조정하면 선형 천수방정식을 차분화하

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치분산이 선형 Boussinesq 방정식의

물리적분산을 대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식 (4)와 식 (11)

이 같아지도록 조정하면 분산보정계수 α와 γ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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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2.2 범람모형 

지진해일이 수심이 얕은 해안가에 도달하면 천수효과로 인

해 파장이 짧아지고 파고가 증가한다. 따라서 분산효과의 중

요성은 감소하는 반면에 비선형성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비선

형 천수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해안선 부근에서는 바닥마찰효과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

에 바닥마찰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Kajiura 등, 1990;

Liu 등, 1994). 

바닥마찰항을 포함한 비선형 천수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4)

(15)

(16)

여기서 H(=h + ζ )는 전체수심을 나타내며, τx와 τy는 각각

Manning 식을 사용하여 나타낸 축과 축 방향의 바닥마찰항

으로 다음과 같다.

(17)

여기서 n은 Manning의 조도계수를 나타낸다.

운동량 방정식의 비선형항을 차분할때 차분식이 안정성을 가

지려면 차분이 항상 흐름방향과 일치하도록 하는 풍상차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량 방정식 (15)

와 (16)의 비선형항은 2차 정확도의 풍상차분기법(Shyy, 1985;

인태훈 등, 2003)을 이용하여 차분화하고, 식 (14)~ (16)의 나

머지 항은 leap-frag 기법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Liu 등,

1994). 또한, 해안선의 위치가 연속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해

안선을 따라 이동경계조건을 사용하였다(조용식 등, 1996).

3. 수치모의

3.1 대상 지진해일 

본 연구에서는 지진해일이 포항신항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세 가지 지진해일에 대해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

먼저, 1983년 동해 중부 지진해일에 대해서 수치모의를 수행

하였는데, 1983년 지진해일은 과거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혔

던 지진해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진해일로 현재 우리나

라 동해안에서 지진해일에 의한 영향을 검토하는데 있어 기

준이 되고 있는 사상이다. 

아울러, 동해안의 지진공백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 지

진해일 2건에 대해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 지진공백역이란

일본 서해안 지역에서 지진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아직

까지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러한 지진공백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지진해일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할 가

상 지진해일 선정을 위해 먼저 Ichikawa(1994), Tohoku 대

학교(1995), 최병호 등(2002)이 제시한 28개의 단층 매개변

수의 위치와 크기를 검토하여 첫 번째 가상 지진해일의 매개

변수를 선정하였다. 28개의 단층 매개변수 중 상대적으로 규

모가 크고 단층의 폭 방향이 동렐¦ 방향인 12개의 단층을 그

림 1에 나타내었다. 

이 중에서 단층 3은 1983년 지진해일과 동일한 단층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으며, 단층 1과 2는 포항신항에서 상대적으

로 멀리 떨어져 있고 규모도 단층 4에 비해 크지 않다. 따

라서 이러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항신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단층 4-1에 대한 매개변수

를 첫 번째 가상 지진해일의 매개변수로 선정하였다.

일본 4성청(농림 수산성 구조개선국, 농림 수산성 수산청,

운수성 항만국, 건설성 하천국)에서도 일본 서해안 지역에 지

진공백역을 제시하고 단층 매개변수를 설정하였는데 여기에

는 공백역 전체를 단층 길이로 가지는 엄청난 규모의 지진도

포함되어 있다(農林水産省構造改善局 등, 1996). 이 지진의

정확한 발생확률에 대해서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매우 극단적

인 상황을 가정한 경우이다. 이 경우 지진 발생 가능성은 극

히 낮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지진해일의 위험성과 포항

신항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봤을 때 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지진해일을 두 번째

가상 지진해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 대상으로 선

정한 지진해일의 단층 매개변수를 표 1에 나타내었다. 

그림 2는 대상 지진해일의 발생위치와 초기파형 등파고선

을 나타낸 것이다. 

지진해일에 의한 영향은 초기파형의 규모, 단층의 폭 방향,

진앙지로부터의 거리 등에 영향을 받는데, 초기파형의 규모는

가상 지진해일2가 가장 크고 1983년 지진해일의 경우가 가

장 작게 나타나며, 진앙지는 가상 지진해일1이 포항항에서 가

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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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진공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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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계산영역 

일본 서해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을 해석하기 위해

서는 동해 전체를 계산 영역으로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동

해 전체를 하나의 영역으로 구성할 경우 결과의 정확성도 떨

어질 뿐만 아니라 계산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실제 적용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격자 크기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수치격자를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영역을 연

결하기 위해 동시격자접속기법을 적용하였다(이호준 등,

1999). 즉, 포항신항 부근과 같이 정확한 결과가 필요한 영역

에 대해서는 세밀한 격자를 이용하였고, 상대적으로 자세한

묘사가 필요치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격자크기를 크게 하여

수치모의의 효율성을 높였다. 

각 영역을 그림 3에 나타내었으며, 영역별 세부조건을 표

2에 나타내었다. 

3.3 수치모형 적용성 검토

포항신항에 대한 본격적인 지진해일 수치모의에 앞서 본

연구에 사용된 수치모형의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표 1. 포항신항 지진해일 수치모의를 위한 단층 매개변수

단층 매개변수 1983년 지진해일 (Aida, 1984)  가상 지진해일1 (최병호 등, 2002) 가상 지진해일2 (農林水産省構造改善局 등, 1996)

Lon(oE) 138.84 139.02 137.5 137.77

Lat(oE) 40.21 40.54 38.3 38.5

H(km) 2 3 1 -

θ (o) 22 355 23 30

δ (o) 40 25 36 35

λ (o) 90 80 90 90

L(km) 40 60 140 210

W(km) 30 30 50 80

u(cm) 760 305 500 820

선정이유

1983년 지진해일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상

가상 지진해일1 일반적으로 공백역에서 선정되는 지진해일 중 포항신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가상 지진해일2 지진해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4성청에서 제시한 초대형 규모의 지진해일에 대한 검토

그림 2. 대상 지진해일의 초기파형 (단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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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동해 중부 지진해일에 의한 포항신항에서의 자유수면

변위를 계산하여 당시 검조소의 지진해일 관측기록과 비교하

였다. 자유수면변위는 영역 F에서 그림 4에 표시된 검조소

위치에서 계산하였다. 그림 4는 1983년 당시의 포항신항 검

조소 위치를 나타내며, 그림 5는 검조소의 관측기록과 수치

모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5를 보면 검조소 위치에서 계산된 최대파고는 약

0.4 m로 관측기록보다 약간 높은 값을 나타냈다. 또한 관측기

록을 보면 지진해일에 의한 해수면 상승효과가 오랫동안 지

속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포항신항이 안으로 움푹 파인

만과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반사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시간에 따른 위상이

나 최대파고가 관측기록과 잘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3.4 포항신항의 지진해일에 의한 영향 검토를 위한 평가요소

해안 시설물의 지진해일 검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진해일에 의한 최대 처오름높이와 최저 처내림높이다. 최대

처오름높이는 지진해일의 최대 침투높이와 지진해일 엄습 시

해안선 높이와의 차이로 결정되며, 이를 통해 항내의 범람여

부 및 범람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포항신항에는 2개의

취수구가 있는데 배후공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취수하

는 곳이다. 만약 이곳에서 지진해일로 인한 처내림 현상으로

인해 취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지진해

일이 포항신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포항신항 계

류부에서의 지진해일에 의한 최대 처오름높이 및 취수구 앞

에서의 최저 처내림높이를 계산하였다. 그림 6에 포항신항의

중요 검토 지점을 표시하였고, 지점별 높이를 표 3에 나타냈다.

표 2. 각 계산 영역별 세부조건 

구 분 영역 A 영역 B 영역 C 영역 D 영역 E 영역 F

격자간격 (sec) 60 20 6.67 2.22 0.7407 0.2469 

시간간격 (sec) 3 1 0.3333 0.1111 0.03704 0.03704 

격자수 900 × 931 925 × 1408 601 × 851 721 × 823 583 × 553 982 × 946

육지경계조건 완전반사 완전반사 완전반사 완전반사 이동경계 이동경계

외해경계조건 자유투과 동시격자접속 동시격자접속 동시격자접속 동시격자접속 동시격자접속

모형 선형모형 선형모형 선형모형 선형모형 비선형모형 비선형모형

그림 3. 수치모의 대상영역

그림 4. 포항신항 검조소 위치 (1983년)

그림 5. 관측기록과 수치모의 결과 비교 (1983년 지진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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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치모의 결과

4.1 최대 처오름높이 

지진해일에 의한 최대 처오름높이를 계산하여 포항신항의

범람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림 7과 8에 각각 1983년 지진해일

과 가상 지진해일1에 의한 포항신항에서의 최대파고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 7과 8을 보면 1983년 지진해일에 의한 최대 처오름

높이는 0.4~0.6 m, 가상 지진해일1에 의한 최대 처오름높이는

1.6~1.9 m로, 두 경우 모두 1 m 이상의 범람 여유고를 보였

다. 가상 지진해일1에 의한 최대파고 분포가 1983년 지진해

일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상 지진해일1의 진앙위치

가 1983년 지진해일에 비해 포항신항에 더 가깝고 초기파형

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너지도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83년 지진해일은 동해안의 지진해일 검토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상이고, 가상 지진해일1은 동해안에서 일반적

으로 많이 선정되는 가상 지진해일 중에서 포항신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안이므로 포항신항은 동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해일에 대해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진해일에 의한

피해가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경제적, 인명적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가상 지진해일2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지진해일

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9에 가상 지진해

일2에 의한 최대파고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 9를 보면 가상 지진해일2에 의한 최대 처오름높이는

3.4~4.0 m로 포항신항 선착장 대부분은 범람피해를 입을 것

으로 나타났다. 선착장에는 작업 인부가 많고 선적물품들이

산적해 있어 특별한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지진해일

이 급습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를

그림 6. 포항신항의 중요 검토 지점

표 3. 취수구 및 항구의 높이

구 분 높이 (m)

포항신항 계류부

1 3.20

2 3.18

3 3.50

취수구 1 −3.70

취수구 2 −3.00

※기준높이- DL(±) 0 m 

그림 8. 최대파고 분포 (가상 지진해일1, 단위: m)

그림 7. 최대파고 분포 (1983년 지진해일, 단위: m) 그림 9. 최대파고 분포 (가상 지진해일2, 단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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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명피해 방지

를 위한 가장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은 경보체계를 구축

한 후, 실제 지진해일의 엄습이 예상될 때 위험지역으로부터

재빨리 대피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대피경보시스템을 구

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대피경보시스템은 폭풍해일과 같

은 다른 재해 발생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후 공업단지와 포항신항과의 경계를 따라 지진해일

의 엄습을 방지하기위한 콘크리트 방벽을 설치한다면 주요

시설물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가상 지진해일2와 같은 초대형 지진해일에 대해 완벽한

방재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비경제적일 수 있으므로 경

제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재대책의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

이다.

4.2 최저 처내림높이 

포항신항에는 배후 공업단지에 필요한 냉각수를 흡입하는

취수구가 2곳 존재하는데(그림 6 참조), 지진해일에 의한 수

위하강으로 인해 취수가 중단되면 공장가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지진해일 수치모의 시 지진해일에

의한 최저 처내림높이가 취수구의 흡입구 높이보다 낮게 내

려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

여 취수구 위치에서의 자유수면변위를 계산하여 최저 처내림

높이와 취수구 높이를 비교하였다. 

그림 10~12는 포항신항 취수구 앞에서의 시간에 따른 자

유수면변위를 나타낸다. 

그림 10과 11을 보면 1983년 지진해일에 의한 최저 처내

림높이는 취수구 1과 2에서 각각 −0.5 m와 −0.4 m로 나타났

으며, 가상 지진해일1에 의한 최저 처내림높이는 각각 −1.1 m

와 −1.4 m로 나타나, 두 경우 모두 취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그림 12를 보면 취수구 2에

서 가상 지진해일2에 의한 최저 처내림높이는 −3.5 m로 짧은

시간이지만 취수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진해일이 포항신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모두 세 가지 지진해일에 대해 수치모의를 수행

하였으며, 최대 처오름높이로 인한 범람여부와 최저 처내림높

이로 인한 취수 가능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수치모형은 1983년 지진해일 당시의 포

항신항 관측기록과 계산된 값을 비교하여 적용성을 검토하였

으며, 수치모의 결과를 표 4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수치모

의는 약최저저조위를 기준으로 수행하였으며, 만조시 지진해

일이 발생한다면 전체적으로 좀 더 높은 수위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포항신항에서의 평균해수면과 약최저저조위는 약

12.5 cm의 조위차이를 보이므로 만조시에는 수위가 약 30 cm

더 상승할 것이다.

수치모의 결과 동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지진해일

중 하나인 가상 지진해일2를 제외하고는 포항신항은 지진해

일에 의해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그림 10. 취수구 앞에서의 자유수면변위 (1983년 지진해일)

그림 11. 취수구 앞에서의 자유수면변위 (가상 지진해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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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항은 동해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에 대해 상당히 안전

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진해일의 파괴성을 감안

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지진해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방재대책

은 크게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시설물을 보호하

기 위한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진해일의 경우 보통

인명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방재대책을 마련한다. 하지만

포항신항과 같이 배후에 중요한 시설물들을 두고 있는 경우

시설물에 대한 방재대책도 같이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그림 9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범

람구역을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경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시설물 보호를 위서는 포항신항과 배후 공

업단지의 경계를 따라 콘크리트 방벽 등을 설치하여 배후 공

업단지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전체적인 방재대책의 수

준은 경제적, 사회적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 서해안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지진공백역에서는 언제

든지 지진해일을 일으킬 수 있는 해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고 이러한 지진해일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동해안에

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동해안은 분명히 지진해일에 대해 안전한 지역이 아니며, 특

별한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지진해일이 급습한다면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해안의 주요항에 대한 지진해일 검토는 미흡한 실정

이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동해안의 주요항에 대한

자세한 지진해일 영향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지진해일 방재대

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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