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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 추세와 관련하여, 한반

도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후 변화 경향에 대하여 활

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강다연 등, 2003; 권원태, 

2005; 최광용 등, 2006).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밝

히고 있는 점은 기온 및 강수 변화로 대표되는 기후 변

화 신호가 전지구적인 경향성과 맞물려 한반도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 변화가 인류의 

삶에 미치는 방대한 영향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나타

나고 있다. 기후 변화는 흔히 기상 이변으로 표현되는 

폭우, 한파, 가뭄을 동반하여 인간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생태계 변화 등을 통해 이차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현상 가운데 산

불 발생의 증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외국

의 여러 선행 연구들은 기후변화와 산불 발생의 관련

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기후 변화와 산

불 발생의 관련성은 상호 영향적인 측면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증가 및 강수 패턴 

변화로 산불의 발생율 증가 및 강도 강화 등이 나타나

기도 하지만, (Pinol et al., 1998; Flanningan et al., 

2000; McCoy and Burn, 2005), 역으로 산불 발생으로 

인해 방출되는 온실 가스와 에어로솔의 증가, 지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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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limate change in Korea and its impact on the occurrence of forest fire events. The forest fire 
occurrences in Korea tend to concentrate around large cities. In additio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forest fire occurrence 
seems to agree with local climate conditions. Though the occurrence of the forest fire shows strong interannual variation, 
it also exhibits a positive trend. Because the forest fire frequently occurs during early spring, we examined long term 
climate variability in Korea for the early spring seasons. The climate change in Korea generally has brought warmer, 
drier, and less precipitable conditions during the early spring. The changes of the atmospheric conditions provide favorable 
condition for the forest fire. The climate changes in Korea also depict distinct spatial variability according to the atmos-
pheric variables. We compared the regional trend of the fire occurrence with the climate trends. The results show the 
sharpest growing in the forest fire occurrence over southwest of Korea.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ecrease in the precip-
itation day might affect the sharp increasement of the forest fire occurrence in the southwes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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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변화가 다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이다 (Clark et al. 1996; Randerson et al. 2006). 전자

의 관점을 따르는 연구들에서는 지구 온난화와 동반되

어 나타나는 겨울 강설 감소, 봄 가뭄 증가가 산불 발생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추세에 따라 최근에 국내 자료에 기

반하여 한반도 내에서의 기후 변화 추세와 산불 발생 

경향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원명수 등, 2006; 곽한빈 등, 2008). 이들 연구들에서

는 대체로 한반도 평균 기상 관측값의 시계열 경향성

과 한반도 내 산불 발생 횟수와의 연관 관계를 분석하

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국내 자료에 대한 연구 결과들 

또한 외국에서 발표된 기존의 여러 연구들과 마찬가지

로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기온 증가 및 습도 감소 경향

이 산불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유도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기후 변화의 특성을 분석한 선

행 연구들에 따르면 계절에 따라, 기후 변수 및 지역에 

따라 기후 변화 강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IPCC, 

2007). 마찬가지로, 한반도 내에서도 계절별, 지역별로 

기후 변화 강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Choi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착안하여 한반도 내에서 

나타고 있는 기후 변화의 지역적 편차를 분석하고, 이

러한 지역적 변화가 산불 발생 분포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립 산림과학원에서 수집된 1991- 

2008년 동안의 전국 산불 발생 자료를 토대로, 산불 발

생의 지역 분포 및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

적은 최근 한반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후 변화 특성

이 산불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

는 데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기상 관측소 관측값

을 토대로 기후 변화 강도의 지역적 편차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산불 발생 빈도의 변화를 조사함으로써 기

후 변화와 산불 발생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추론하였

다. 우리나라 기상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60개 기상 관측소 (Fig. 1에서 검은색 점으로 

표시된 지점) 일평균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산불 발생 지점 정보는 일반적으로 지번주소로 제

공되므로 지역별 산불 발생 경향과 관련한 통계 분석

을 위해서는 위치 정보를 가공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기상관측소 관측값을 기반

으로 기후 변화 강도의 공간 분포를 추정하였기 때문

에, 산불 발생 빈도 또한 기상 관측소 지점을 기반으로 

환산하였다. 즉, 산불 발생지점과 기상 관측소 간의 연

계를 위하여 발화지로부터의 거리 및 지형을 감안하여 

산불발화지-기상관측소 연계표를 설계하고, 이를 토대

로 개개의 기상관측소에 대하여 산불 발생 빈도를 계

산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기상 변수와 동등한 방식으

로 지역별 산불 빈도를 다룰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관

측소별 산불 발생 분포 환산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60개 기상 관측소에 Fig. 1에 흰 점으로 표시한 13개 

지점을 더하여 73개 기상관측소 지점에 대한 누적 산

불 발생 횟수를 계산하였다. 기상 변수 및 산불 발생 횟

수의 장기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평균 기상자료 

및 산불 발생 자료는 변수에 따라 연평균, 혹은 연누적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후 변화 양상은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oi et al. 

(2008)에 따르면 한반도 월평균 강수량의 장기 변동은 

5-8월의 경우 증가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10월-이듬해 

4월까지의 강수량은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Fig. 1. Locations of the weather stations over Korea. Closed 
circles indicate the station locations which were analyzed
for the climate variables during 1991-2008. Opened circles
represent the station locations which were added to sort the
forest fire occur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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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즉, 연평균값을 분석하였을 때에는 한반도 강수

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름철 강수량의 증가로 인해 

연강수량이 증가하였지만, 산불 발생이 빈번한 가을-

이듬해 봄 시기의 경우 강수량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

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불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 이른 봄철 동안의 기후 변화와 산불 발생간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산불 발생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기온, 습도 외에 강수량, 강

수일수 등의 기상 변수의 장기 변동 경향에 대하여 조

사하였다.  

  

3. 전국 산불 발생 현황과 평균 기후장

기후 변화와 산불 발생간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하

기 위해서는 산불 발생 조건과 기상 인자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여러 선

행 연구들에서는 습도와 기온의 변화가 산불 발생에 

주요한 인자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시영 등(2004)은 

우리나라에서 지역에 따라 산불 발생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기상변수를 분석하여, 실효습도와 일최고기온, 

평균풍속과 같은 기상변수의 변동이 산불발생확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을 보였다. 또한, 원명수 등

(2006)은 산불발생을 증가시키는 온도와 습도의 범위

를 분석함으로써 기상 변동에 따른 산불발생위험성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시영 (2009)은 최근의 기

후 변화 경향과 관련하여 산불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

과, 강우량, 강우지속시간, 강우일수, 최소습도, 풍속 

등이 산불과 관련이 있으며, 평균 기온 등은 크게 관련

이 없음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에서의 기후 변화에 대하여 

조사하기에 앞서, 산불과 관련이 깊은 몇 가지 기상 변

수들의 평균적인 수평 분포와 산불 발생 분포의 특징

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Figure 2는 1991년부터 2008

년까지 발생한 산불 횟수를 누적 합산하여 나타낸 분

포도이다. 서울-수도권 및 부산-영남 지역에서 산불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대전, 광주와 같은 대도

시를 중심으로 산불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산불

의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인간 활동으로 인한 실화임

을 고려할 때 (원명수 등, 2006), 산불 발생 분포가 인

구 집중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산불의 공간적 분포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산불 

발생의 월별 분포 패턴을 조사하였다 (Fig. 3). 우리나

라에서 산불은 강수량이 집중되는 여름철에는 거의 발

생하지 않다가 10월경부터 점차 증가하여 1월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리하여 산불은 2월부터 4월까지의 이른 봄철에 집중적

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산불 발생의 시기적 분포

를 바탕으로 이후에 전개될 기후 인자와의 관련성 분

석은 2-4월 기간의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

산불 발생의 공간적 분포는 인구 집중도 뿐만 아니

라 우리나라 평균 기후장 분포의 영향을 또한 받게 된

다. Figure 4는 산불 자료의 기간과 동일한 1991-2008

년 동안 2월-4월의 평균적인 기후장 분포를 보여준다. 

Fig. 2. Distributions of the forest fire occurrences over
Korea accumulated for the period of 1991-2008. 

Fig. 3. Monthly occurrences of the forest fire averaged for
199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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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a는 기온 분포를, 4b는 상대습도 분포를, 4c와 

4d는 각각 누적 강수량과 강수일수 분포를 나타낸다. 

평균 기온 분포에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대체

로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부산 및 서울 인근 

지역에서 주변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울 및 부산 인근 지역에서 기온이 높게 나타나

는 데에는 대도시에서의 국지적인 열섬 효과가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영남 및 호남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기온 분포는 이

들 지역에서 산불 이 빈번히 발생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온과의 관련성이 높은 상

대습도 분포에서도 비슷한 특성을 볼 수 있다. Figure 

4b에서 서울-수도권 지역과 부산-영남 지역이 주변보

다 건조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영남 지역의 온

난한 기후 특성 및 서울, 부산에서의 도시화 등의 복합

적인 결과로 해석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 밀

집이 있는 지역에서는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확률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도시화 효과와 동반되는 고온-건

조한 환경이 산불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기온 

및 습도의 평균적 분포로부터 우리나라 산불 발생이 

기후적인 요인과 도시화 요인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4. Climatological distributions of the (a) temperature (℃), (b) relative humidity (%), (c) accumulated precipitation 
amount (mm), and (d) precipitation day (number of days) for the early spring season (Feb-Apr) during the period of 1991-2008,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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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습도와 달리 도시화 현상과의 직접적인 상관

관계는 약할 것으로 생각되는 강수 관련 변수에서도 

산불 발생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Figs. 4c, d). 

2-4월 누적 강수량 분포는 남쪽 지방이 북쪽 지방보다 

대체로 강수량이 많으며, 특히 호남 지역의 강수량이 

많음을 보여준다. 대관령 부근 강원 지역은 유난히 이

른 봄철 강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형

적 효과로 인한 강설로 생각된다. 강수일수 또한 호남 

지역과 강원 지역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어 강수량과 

대체로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 지역 및 

영남 지역에서 적게 나타나는 강수량 및 강수일수 분

포는 이들 지역이 기후적으로 산불 발생에 취약한 조

건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산불 발생이 수도

권, 영남 지역에 이어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났던 광주-

호남 지역의 경우 습도와 강수량, 강수일수 모두에서 

주변 지역보다 습윤한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적 측면에서 볼 때 호남 지역이 산불 발생 위험도

가 비교적 낮은 지역임을 의미한다.

앞에서 우리나라 산불 발생의 대부분이 2-4월의 이

른 봄철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았다. 1991년 

이후 매 해 2-4월 동 기간 동안 발생했던 산불 횟수를 

Fig. 5a에 나타내었다. 산불 발생 횟수는 매년 매우 뚜

렷한 경년 변동성을 나타냄을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사

실은 경년 변동성에 비해 완만하기는 하지만 매 연도

의 산불 발생 횟수에서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

타난다는 것이다. Figure. 5b는 1991년 이래 18년 동

안 각 지역별 산불 발생의 대략적인 증감폭을 보여주

는데, 우리나라 상당 지역에서 양의 경향성이 나타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역별 산불 발생의 증감폭은 

‘선형회귀계수×자료 기간’의 값으로 계산하였다. 산불 

발생 경향성의 지역별 분포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호남 

지역이 가장 뚜렷한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이외에 수도권과 부산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 완만한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앞서

의 Fig. 2에서 산불 발생이 가장 빈번한 지역은 수도권 

및 부산-영남 지역이었던 데에 반하여 산불 발생 증가

율은 호남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산불 증감률 분포를 설명하기 위하여 몇 가

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도시화가 꾸

준히 진행되면서 인구 집중에 의하여 대도시를 중심으

로 산불 발생이 증가했을 가능성, 두 번째는 도시화에 

의해 대도시 주변으로 국지적인 기후 변화가 강화되어 

산불에 취약한 환경을 유발했을 가능성, 또 마지막으

로 순수히 기후 변화에 의해 기후 조건이 산불 발생에 

호조건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첫 번째의 가능성은 1991-2008년 동안의 매 해 

지역별 인구 순이동을 보여주는 Table 1으로부터 판단

해 볼 수 있다. 표에 따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 (Near Seoul Area)에서는 거의 해마다 인구 유입이 

일어났던 반면, 호남 지역(Southwestern Area)과 영남 

Fig. 5. (a) Dots indicate annual occurrences of the forest fire in Korea during early spring. Solid line shows linear trend 
of the forest fire occurrences during 1991-2008. (b) Distributions of the change in the number of the forest fire occurrences
during 18 years since 1991. Shaded areas represent increased forest fire occur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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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Southeastern Area)에서는 인구 유출이 일어났

다. 산불 발생이 인구 집중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본다

면 수도권 지역에서 산불 증가율이 증가한 것은 당연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광주-호남 및 부산-영남 지

역은 오히려 인구 감소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 두드러지

는 산불 발생 증가세는 인구 집중과 무관한 다른 원인

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절에서

는 이러한 지역별 산불 증감 경향과 관련하여 한반도 

내 기후 변화가 미친 영향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4. 한반도 기후 변화의 시공간적 특성

최근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기상 이변 현상들이 속출

함에 따라 기후 변화와 동반된 기상 변수들의 변화 경

향에 대하여 국내외를 막론하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흔히 기후 변화를 설명하면서 전 지구적인 관

점에서의 평균 기온의 상승을 언급하기 때문에 기후변

화의 의미는 지구온난화라는 용어로 대변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라는 개념은 전 계절, 전 지역에서

의 일률적인 기온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

려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지구상의 어떤 지역에서는 이

상 한파가 닥치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폭설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처럼 기후 변화는 일반적으로 지

구 평균적인 기온 상승과 동반된 여러 기상 인자들의 

변동성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앞서의 절에서 우리나

라 기후 평균장의 분포와 산불 발생의 공간적 관련성

을 비교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산불 발생과 관련이 높

은 기후 인자들에 나타난 경향성을 분석하고, 지역별 

특징을 지적함으로써 산불 발생 경향과의 연관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불 발생 분포는 기후인자

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를 경년 변동의 관점에서 다시

금 확인하여 보았다. Figure 6은 매 해 이른 봄철 동안

에 발생했던 산불 횟수와 기후 인자의 관계를 산점도

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난 점들의 분포가 선형

에 가까울수록 산불과 기후 인자의 관련성이 높으며, 

산발적인 분포는 두 인자들 간에 관련성이 적은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Figure 6a에서 기온의 경년 변동성

과 산불 발생 횟수는 산발적인 분포를 나타내므로 그

다지 뚜렷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는 반면, 습도와 강

수일수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선형의 관련성이 나타나

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Figs. 6b, d에서 산점도의 분

포가 갖는 기울기는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Table 1. Annual net movements of regional populations (unit : a thousand person) from domestic population movement
report of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Near Seoul Area 221 169 152 122 69 54 62 9 95 150

Southwestern Area -107 -86 -77 -59 -33 -34 -29 1 -32 -55
Southeastern Area -59 -56 -64 -49 -49 -44 -61 -49 -65 -78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Sum
Near Seoul Area 136 210 137 140 129 112 83 52 1103

Southwestern Area -38 -99 -49 -86 -52 -47 -32 -23 -511
Southeastern Area -76 -81 -76 -77 -68 -65 -60 -45 -574

Fig. 6. Scatter diagrams for the forest fire occurrence and the (a) mean temperature, (b) relative humidity, (c) accumulated
precipitation amount (d) precipitation day during the early spring season (Feb-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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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습도 혹은 강수일수가 증가할수록 산불 발생이 감

소함을 의미한다. 누적 강수량은 기온보다는 관련성이 

높지만, 습도와 강수일수에 비해서는 산불과 약한 관

련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봄철의 

산불 발생에 습도와 강수일수가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

준다.

습도 및 강수일수와 산불의 경년 변동성에 나타난 

관련성은 이들 기후 인자의 장기 변동성이 산불의 증

감 추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반도

에서의 기후 변화 경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

면, 한반도에서의 일평균 기온 증가와 더불어 일최고 

기온 및 일최저 기온의 극값에서의 변화가 나타났다 

(최광용과 권원태, 2001). 또한 전계절 강수량에서는 

연강수일수는 감소하였으나 연강수량은 증가하여 강

수 강도가 증가하였다 (Choi, 2002; 권원태, 2005). 본 

연구에서는 1973년 이후로의 우리나라 기후 변화 경

향성을 분석한 결과 산불 발생이 비교적 빈번한 늦가

을-이른 봄 시기에 우리나라의 기후는 기온은 상승하

고, 상대습도는 감소하며, 강수량, 강수일수 역시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음을 확인하였다 (figures not 

shown). 이러한 기후 변화 경향은 한반도에서 전반적

으로 산불 발생에 취약한 방향으로 기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기후 변화 추세는 한반도 전역을 평

균한 관점에 의한 것으로, 앞서 산불 발생 경향성이 지

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듯이 기후 변화 강도 또한 국

지적으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산불의 경년 변동성

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습도, 강수량, 강수

일수의 변화 강도 분포를 Fig. 7에 나타내었다. Figure 

7은 1991년 이래 매 해 이른 봄, 각 관측소 평균값으로

부터 얻은 선형 회귀계수에 관측 기간을 곱하여 각 변

수들의 변동폭을 보여준다. Figures 7a-7c는 상대습도, 

누적 강수량, 강수일수의 변화 강도를 나타낸다. 상대

습도는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

히 충청 지역과 영남 지역에서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났

다. 앞서, Fig. 6에서 상대습도의 경년 변동성은 산불 

발생과 비교적 뚜렷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지역에 따라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적으

로 습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는 사실은 습도 

감소가 산불 발생의 증가 추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

성을 보여준다. 

한편, 누적 강수량의 경우 영남 지역과 강원 지역에

서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으나 산불 증감 추세와의 관

련성은 그다지 뚜렷하지 않아 보인다. 이는 Fig. 6c에

서 본 바와 같이 누적강수량과 산불의 경년 변동에서

의 관련성이 약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Fig. 7. (a) Change distributions in the relative humidity during 1991-2008 early spring seasons (%/18years). Shaded regions
indicate the areas where show negative trends in humidity, which mean drier atmospheric conditions. (b) and (c) are same
as (a) except for the accumulated precipitation amount (mm/18years) and the precipitation day (number of day/18year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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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일수의 경우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뚜렷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강수일수에서의 이러한 추세 

분포는 산불 추세에서 호남 지역이 가장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음을 고려할 때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

다. 앞서의 Fig. 6에서 강수일수의 경년변동성은 산불 

발생과 비교적 뚜렷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강수일수의 감소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

났다는 사실은 강수일수의 감소가 이 지역에서의 산불 

발생 증가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을 보여

준다. 강수일수의 감소는 강수 간격이 길어짐을 의미

하고 따라서, 지표 및 수목의 건조도가 높아지기 때문

에 산불 발생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호남 지역이 

강원 지역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기후 평균적으로 이

른 봄철 동안의 강수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사

실이다. 이는 호남 지역이 기후 평균적으로는 산불 발

생에 덜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의 강수일수의 감소가 산불 발생 증가율을 높

인 원인이 되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앞서의 절에서 우리나라 산불 증가를 설명하기 위

한 가설로서, 도시화로 인한 국지 기후 변화 효과와 지

구온난화 등에 의한 기후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바 있

다. 기온 및 상대습도의 변동에서는 도시화 효과와 비

교적 직접적인 관련성을 추론해볼 수 있으며, 도시화 

효과가 지구 온난화와 동반된 습도 감소를 국지적으로 

강화시키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불이 증가하는 데에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강수일수의 

변화는 도시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비교적 약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로부터, 비교적 광범위하게 

나타난 호남 지역의 산불 증가에는 한반도 기후 변화

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

겠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1991년부터 2008년까지 한반도 내

에서 발생한 산불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산불 발

생 분포와 기후 인자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조사하고, 

한반도에서의 기후 변화가 산불 발생 증가에 미친 영

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산불 발생은 

서울-수도권 지역과 부산-영남 지역과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나타난다. 산불 발생이 도시 인근 

지역에 집중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산불의 원인이 인간 

활동으로 인한 실화이기 때문에 높은 인구 밀집도가 

산불 발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 

우리나라 산불 발생 분포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지역 

기후 특성을 들 수 있다. 산불 발생과 관련이 높은 것으

로 알려진 몇 가지 기후 변수들의 한반도 내에서의 평

균적 분포는 기후 인자가 산불 발생 패턴을 설명하는 

요인이 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에서의 기후 변화 강도의 지

역별 편차가 산불 발생 변화 경향과 어떠한 관련이 있

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한반도에서의 산불 발생 

횟수는 경년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상당 지역

에서 산불 발생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호남 지역에서 가장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

다. 한반도 전역에서 대체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

는 원인으로는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

이 지구 온난화와 동반된 한반도 평균 기온 증가에 따

른 습도 감소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유독 대도시 지역

에서 특히 산불 증가율이 높은 이유에는 지구 온난화 

효과와 도시화 효과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구온난화와 동반하여 나타나는 습도 감소

는 도시화 효과에 의해 국지적으로 강화되면서 대도시

를 중심으로 산불 증가율을 높이는 역할을 했을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런데 산불 증가율이 가장 광범위하면

서 높게 나타났던 호남 지역의 경우, 기온과 습도에서

의 변화보다는 강수일수의 변화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호

남 지역에서의 강수일수의 감소는 이 지역의 산불 발

생율 증가가 비교적 순수하게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

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불 발생 경향성 분석을 위해 1991

년부터 2008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18년이라는 

기간은 기후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기에 짧은 기간이기

에, 이러한 짧은 기간의 자료로부터 경향성을 추론하

는 접근 방식은 한계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의 결과는 미진하게나마 우리나라에서의 기후 변화가 

산불 발생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각 기후인자들의 

세부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산불 발생과의 관

련성을 밝히는 연구가 심도있게 진행될 것이다. 본 연

구에서 각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 기후 인자들의 변

화 특성은 앞으로의 우리나라 산불 변화 가능성 예측

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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