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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도시 기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도시의 빌딩과 포장된 도로 등 인공구조물과 인공열등으로 도시열섬현상이 발생되며 
폭염이나 한파, 농작물 및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 도시인근 지역의 미기상 연구가 필요
하다. WRF_UCM은 지표면 조건과 인공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서울 경기지
역에 대하여 토지이용도와 인공열 적용방법을 개선하고, 기상모델 개선에 따른 도심 
및 교외지역 열섬 모사능력을 고찰 하였다.  

2. 연구방법
2.1  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_UCM(Urban Canopy Model)의 적용 
   도시기상 모사를 위해서는 도시의 토지이용도와 빌딩, 인공열 등 도시특성을 고려
하는 물리 과정이 필요하다(Byun et al., 2010; Chen et al., 2011). 토지이용도는 환경부 
중분류 2009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Table 1은 환경부 중분류의 토지이용도를 본 연구
의 입력자료 형식으로 재분류한 표이다. WRF-UCM은 빌딩높이 등 빌딩효과와 인공열
로 단순한 도시 형태를 가정하고, 도시 빌딩에 의한 차등적 가열을 고려한다. 또한 인
공열은 Urban Land Use별 동일한 인공열이 적용된다. 

2.2  KNU_AH의 적용 
   배출량은 연료사용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모든 물질의 배출량을 동일 비중의 인공열
로 환산하여 인공열을 산정하였다. 인공열 계산은 Lee et al.,(2009)의 서울 인공열 평균
값(54.5W/m2)을 이용하여 환산계수를 산정하여 격자별 값을 산출하였다. 배출량 자료는 
CAPSS(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2008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배출량 모델인 
SMOKE v2.6을 이용하였다. 전기사용량은 2008년 통계연보의 용도별 전기사용량 자료
를 이용하여 격자별 인공열을 계산하였고, 최종적으로 산정된 격자별 인공열을 
KNU_AH라고 명칭하고 WRF모델에서 격자별, 시간별 인공열 값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은 SMOKE모델을 이용하여 산출한 격자별(1km) 인공열 산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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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on of WRF_UCM Landuse categories.

Fig. 1. Spatial distribution of six month mean 

anthropogenic heat emission.

  

3. 결 과

   격자별 시간별 KNU_AH 적용의 장점은 토지이용도 타입 별로 동일한 인공열을 적
용하지 않고, 개개의 격자별로 별도의 인공열 적용이 가능하며, 인공열의 계절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도시로 분류되지 않은 지역도 격자별 인공열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기존 기상모델에서 고려하지 못한 도시인근지역의 인공열 계산이 가능해졌다. 

KNU_AH의 적용은 기존의 WRF-UCM에서 인공열을 적용하는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야간에 기온이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야간기온의 과소평가 해소는 도시
열섬 모사능력과 도시기후 분석에 매우 중요하다(Fig. 2). 또한 교외지역의 인공열을 고
려함으로써 기상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농작물의 재배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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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ime-series of difference between base and KNU_AH for Temperature at 

2m in each meteorological monitoring site during the simulated period( 13 to 14 

Jun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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