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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최근 25년간(1986-2010년)의 우리나라 기상청 및 일본 기상청 자료를 사용하여 엘니뇨․라니냐 현상과 태풍과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태풍의 세기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태풍의 세기를 나타내는 평균 중심최

저기압과 평균 최대풍속은 엘니뇨 발생년에 959.3hPa과 35.8m/s, 라니냐 발생년에 965.5hPa과 33.7m/s 그리고 25년 전 기간에 대하여는

962.3hPa과 35.0m/s이었다. 즉, 엘니뇨 발생년의 태풍의 세기가 라니냐 발생년의 태풍의 세기보다 강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평균 중

심최저기압은 약 6hPa 낮고, 평균 최대풍속은 2.1m/s 강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태풍의 발생 해역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엘니뇨 발

생년에 태풍은 동경 150도 이동 해역과 북위 10도 이남 해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고, 라니냐 발생년의 태풍은 동경 150도 이서

해역과 북위 20도 이북 해역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동경 150도 이동 해역과 북위 10도 이남 해역에서 발생한 태풍은 북태평양의 광범위

한 고수온역을 보다 장시간 이동하게 되므로 더 강하게 발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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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1년도 공동학술대회(한국항해항만학회논문집 pp. 299-300

참조)에서 엘니뇨․라니냐 현상과 태풍과의 관계에 대하여 발

표한 바 있으며, 그 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적도 부근 서부 태평양의 따뜻한 물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동부 태평양의 해면수온이 평년(平年) 이상으로 높아지는 엘니

뇨 발생년에 태풍의 발생 수가 감소한다. 25년(1986-2010년)

전 기간에 비하여 1.5개 정도 적게 발생한다.

(2) 태풍의 세기는 엘니뇨 발생년의 태풍이 가장 강하였고,

그 다음은 전 기간의 태풍, 라니냐 발생년의 태풍 순이었다.

여기서 태풍의 세기는 중심최저기압과 최대풍속을 지표로 삼

았다.

상기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엘니뇨 발생년의 태

풍 세기는 라니냐 발생년의 태풍 세기보다 강하다(Fig. 1-Fig.

2 참조). 금번 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파악하는 데에 큰 목적을

두었다.

엘니뇨현상이 발생하면 그 전까지 필리핀 등의 서부 태평양

역에 있던 대류활동이 활발한 곳이 날짜변경선 부근으로 이동

하기 때문에 적도에 따라서 존재하는 동서순환도 이동한다.

그 결과, 평년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은 대류활동이 활발하고

상승류가 강하며 세계에서도 강우량이 많은 국가들로 유명하

지만 엘니뇨현상이 발생하면 하강류가 강해지고 가뭄이 일어

난다. 또 대기대순환의 남북순환도 변하기 때문에 중․고위도

지방에서 부는 편서풍대에 영향을 미쳐 세계 각지에 이상기상

(異常氣象)을 가져온다. 관련하여 엘니뇨현상이 발생하면 북태

평양고기압이 예년보다 남하하기 때문에 태풍의 발생 위도도

남하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NHK放送文化硏究所,

1998).

이 연구에서는 상기의 내용 등에 주목하면서 엘니뇨 발생년

에 태풍의 세기가 강해지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

에서는 엘니뇨감시해역(북위 4도-남위 4도, 서경 150도-90도)

의 해면수온의 기준치와의 차의 5개월 이동평균치가 6개월 이

상 계속하여 ＋0.5℃ 이상이 된 경우를 엘니뇨현상, －0.5℃ 이

하가 된 경우를 라니냐현상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엘니뇨 발

생년은 엘니뇨현상이 시작된 해부터 종료된 해까지로, 라니냐

발생년은 라니냐현상이 시작된 해부터 종료된 해까지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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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Fig. 1 엘니뇨 발생년(E)과 라니냐 발생년(L), 전

기간(T)에 있어서의 태풍의 평균 중심최저기압

Fig. 2 엘니뇨 발생년(E)과 라니냐 발생년(L), 전

기간(T)에 있어서의 태풍의 평균 최대풍속

2. 연구 분석 결과

엘니뇨 발생년은 전 기간(25년, 1986-2010년) 중에서 10년이

고, 라니냐 발생년도 10년이다. Fig. 3은 엘니뇨 발생년(E)과 라

니냐 발생년(L) 그리고 25년 전 기간(T)에 대한 해역별 태풍의

발생 수를 나타낸 것이다. SEA AREA Ⅰ은 북위 20도 이북 해

역을, SEA AREA Ⅱ는 남중국해를, 그리고 SEA AREA Ⅲ

-SEA AREA Ⅵ은 북위 10도와 동경 150도를 경계로 4개의 해

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태풍이 주로 발생하는 필리핀 동쪽 북

태평양 남서부 해역을 위도는 10도 간격으로, 경도는 30도 간격

으로 균등하게 구분한 것이다.

Fig.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엘니뇨 발생년에 태풍은 동

경 150도 이동 해역과 북위 10도 이남 해역에서 상대적으로 많

이 발생한다(SEA AREA Ⅳ-SEA AREA Ⅵ 참조). 그에 비하

여 라니냐 발생년에는 동경 150도 이서 해역과 북위 20도 이북

해역에서 태풍이 더 많이 발생한다(SEA AREA Ⅲ과 SEA

AREA Ⅴ, SEA AREA Ⅰ 참조). 남중국해와 북위 10-20도 해

역에서는 엘니뇨 발생년과 라니냐 발생년에 있어서의 태풍의 발

생 수에 거의 차이가 없다(SEA AREA Ⅱ, SEA AREA Ⅲ-Ⅳ

참조).

Fig. 3 해역별 엘니뇨 발생년(E)과 라니냐 발생년(L), 전

기간(T)에 있어서의 태풍의 발생 수

북태평양 남서부 해역은 광범위하게 고수온역이 형성되어 있

으므로 1년에 걸쳐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수역이다. 전 지구에

서 발생하여 발달한 열대저기압(보퍼트풍력계급 8 이상)의 약

40％가 북태평양 남서부 해역에서 발생한다. 그와 같은 수역을

태풍이 보다 오랜 시간 이동해 간다면, 수증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태풍은 크게 발달할 수 있다. 즉, 세기가 강해질 수 있다.

그에 비하여 육지에 가까운 수역에서 발생한 태풍은 곧 바로 육

지에 상륙하기 때문에 마찰저항의 영향을 받게 되고 에너지원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결국 크게 발달하지 못하고 쇠약, 소멸하

게 된다. 결론적으로 엘니뇨 발생년에 발생하는 태풍은 보다 강

하게 발달할 수 있고, 라니냐 발생년에 발생하는 태풍은 상대적

으로 크게 발달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요약 및 결론

엘니뇨․라니냐 현상과 태풍 세기와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태풍의 세기는 엘니뇨 발생년의 태풍이 라니냐 발생

년의 태풍에 비하여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엘니뇨 발생년의 태풍이 라니냐 발생년의 태풍

보다 더 북태평양 남서부 해역의 동쪽 수역에서 그리고 남

쪽 수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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