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 2 (2013) 340-351

－ 34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1) 

 생  직결 어 지 난  후

변 는  계  가 고 다 후변. 

 하여 변수  에 한 실  재

함에도 하고, IPCC(Intergovernmental Panel 

에 는  후변on Climate Change, 2007)

에 한 해가   개 고 지, 

난 는 란  여지가 없  도  하다고 

다 든 과  해양에   . 

거에 하  연 시스  지역  후변 , 

특  도 상승  향  고  보여주 , 

 규  후 변 상    

향  미  가능  다 미 나타났거나 미래. 

에 상 는 후변 에 한 책 마  진행

고 나 한   하에  어나고 거, 

나 지역 도  차  진행 고 어 후, 

변  생하는 여러 가지 재난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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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후변  한 연재해  가에 한 간 체  심   후변  에 한 연   ：

연재해 감에 한 들  하게 루어지고 다 본 연 에 는 후변 에 해 연재해가 욱 심. 

에 라 재해에 취약하게 어 는 라 시  사 지역  재해   악하고 우리나라  재해 감 , 

술과 재   등  용하여 원  지원 안  색하 다 라 시는   해수 보다 낮. 1/3

 에 수가 어 우 수 동과 해수 사  험  복합  나타나는 지리  특  지니고 , , 

후변  한 연재해  피해가 매  가하고 는 다 특  피해가 집 는 해안지역  해수 상승  . 

과  주  심각한 사  피해가 어나 상  빈곤한 사람들  거주하는 지역  피해가 3 , 

게 어나는 지역 재난  피해  감하  해  원  필  하고 다 우리나라  진  술, . 

과 연재해 감  지원함  개도  연재난에 한 피해  감 시 는   하는 것  사 에

  도  립하는  한 역할  할 것 다.

주요어 연재해 후변 원 라 시 연재해 취약지역 연재해 감 술, , , , , ：

Abstract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making a lively discussion about natural disaster by climate change to ：

mitigate natural hazard centering around intra-government association. This study dealt with a strategic mitigation 

and technical adaptation to support a habitual natural disaster region such as Bangladesh in ter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assistance to protect against the natural hazard. The land-cover on scale of one third of 

Bangladesh is situated lower than sea level that causes habitual flooding accident which gets increasing in the 

strengthen every single year. Most of people lives around exterior sea coast being faced with disaster of abnormal 

storm forming every three year cycle. Especially,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people in the coast is usually 

very low, and it need to get help from international cooperation aid. Therefor, the case study for the vulnerability 

of natural disaster in Bangladesh on geographical analysis is meaningful to joi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aking 

a part of role on technical support and education for adaptation of the natural disaster. 

Key Words natural disaster, climate change, international cooperation aid, vulnerable region of natural hazard, ：

technique of mitigation for natural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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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는 안  체  마  어야 할 

시 다 재 지  에 하  후시스. 

 변 는 앞  욱 다양하게 개  가능

  지  규  한 시스 과 , 

체  책에  연  욱 하여, 

하  든 상재해  빈도  강도 변   

그  한 지  향에 한 상 한 후에 

하여 규  지역에 걸쳐 체  보  용한 

과 가 필 하다.   

럽과 미 본 등  가  차원에  , 

후변  경  다루  후변  동

 하고 는 지리 사  재해취약, ･

   개 도상  등에 는 후변  

경  재난에 한 연 는  재해에 한 

식과 안  미 하게  어 다 실  . 

개도 에  재해  한 피해가 진 보다 

게 나타나 사 시 연    , , 

등   심과 원 가 필 한 상 다 

원 개 도상  특  해안지역에  ( , 2011). 

복합  극단  재해  상 상  생  

하여 심각한 피해  경험하고 도 재해에 , 

한 식과 에 한   지리   등

 미 하여 상  한  능  가지

고 어 후변   상 상  규 가 , 

에 라 재해  피해는 가  것 라는 

다.1) 

본 연 에 는 후변   상  취

약한 개 도상   연재해  규  재난 태

상 험   라 시  하여 재해에 

한 지리  특 과 재난 에 한  통

하여  원  안  색하고  한다. 

라 시는 극단  재해뿐만 아니라 지리 도 

재해에 취약한  가지고 다. 

갠지스 강 브라마 트라 강(Ganges), (Brahmaputra), 

그나 강  복합삼각주 지역에 하고 (Megna)

고   지 에 하  열  , 

압과 어 해  피해  상습  경험

하고 다 강 한 압과 극단  강  . , 

 해  등  결합하  내  지역 지 피해가 

산 다 특  많  가 비 한 삼각주 지역. 

과 해안지역에 거주하고 어 후변  한 해

수 상승  험에 어 고 해수  상승, 

 한 해수   복합  재해에 매우 

취약하다. 

워 가   동(Germanwatch) 1990 2009

안 생한 연재해 피해  하여 한 계

후 험지수(Global Climate Risk Index, GCRI, 

에  라 시는 후 험 가  집2011) 1

계 었고 후 과 에도 연  , 2009 2010

후 험지수   하여 상  재해 험1

가  나타났다 라 시  주  재해는 폭. 

과 수   지   1950 2011 230

생하여 체 연재해   차지하 다79% .2) 

지 에 한 라 시  지  특 과 복합

 수해 생  에는 태  하여 1970

만  사하 고  수  하여 25 , 1988

 가 는 등  심각한 재난  하70%

다 러한 심각한 재난  앞  후변  . 

하여 지 고 빈 하게 생하고 강도 또한 

심해질 것  상 는 가  원  , 

안  필 할 것  단 다 라 시. 

는 람과 강우   재해가 빈 하고  

한 피해가  특징 에 피   

많  포 어 또한 피해   , 

해   격 하고 다. 

라  본 연 에 는 라 시  재해 

 탕  후변   재해  격에 

근  하 해수 상승과 사 과 같  복, 

합  재해  한 해안지역  피해 에 한 

한 안  지원하  해 우리나라가 보, 

한 재해  들  지원할 수 는 

체  가능  진단하고  한다 후변  . 

한 재해  변 양상 에 한 후변  

술  시함 후진  지원 안  수, , 

립하고 술 지원  한 안  하고  한다.

연구동향2. 

비 상  난 후  경험한  1980 1990

는 지  차원에  약 간  한 100

상  루어진 동안 가    

한 시 다  지 상 지  평균    . 

가  난했  개  연도  개 연도가 10 9 1990

 후에 생하는 등 러한 비 상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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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도 계 었다 극단21 (Houghton, 2007). 

 후상  후재해  연 는 귀  , 

는 열 압  욱 강해질 가능  

고 열  해수  도  지  상승과 어,  

우   가할 망 다(IPCC, 2007). 

지 난   후변 는 강수  에 

가   향  주고   후 지  , 1970

폭우  빈도가 눈에 띄게 가하고 도  

한 연  는 것 다 원( , 2010a).

 차 평가보고  탕  1990 1 IPCC 

후 난 에 해 각  많  학 들  동 하여 

후 난 가 공식  에 랐고, 1992

 리우 경  후 경 는 계  , 

사 경   식 는 한 계 가 , 

 사 는 지 난 가 미 는 

과에 하여 략  안  색하  시 하

다 지 난 에 한 실질   해 . 

 월 본에   후 진  1997 12 2000

실가스 감  목  주  내용  하는 

 채택함  후변 에 실천  하

 한 움직  시 었다 하지만 진  . 

실가스 감 에 한 는  후 계1992

 당사 에(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실가스 감 목   ･

억  도하도  진행 었 나 재 지도 , 

실가스   차지하고 는 미 과 1, 2

 견  계  진 과 개도  

립  지 고 는 상 다 사 에  . 

는 주  후변  상  하(Mitigation)

는  진  실가스 감 에 

 맞춰 다고 다 원( , 2010a). 

 실가스  한 책   

가하는 가운 지  후변  향  상, 

하게 나타남에 라 지  책  

 어났다 도 지 재(Adaptation) . 2000 , 

해란 가끔씩 어나는  사건 라고 여겨

재난 리는 재해 복   동  하는 , 

나 에 해  다루어진다고 여겼 나, 

심각한 연재해  는 연 경과 지 난

 에 한 가 루어지  재난

과 후변 에 한  식  가하 다. 

진  러한 사고 식  재난 재난 , 

비 등  에  다루어지  시 하

다 근 재해는 리 사 경  험에 . , , 

하여 합  고찰하는 경향에 재, 

난 리  한 재 가 가하고 가 지, 

 차원  계  워지고 다(Yodmani, 2001). 

지 난 는 지역  복합  에 해 

상 하게 어나 강 한 폭 과 수  심한 , 

가  등 에 직  향  미 는 재난과 

한 연  갖고  IPCC(2007), WMO 

등  연  통하여 었는 우나 (2010) , 

수빈도  극단  상  가시 는  후  

변 가 가   향  미 는 것  하 다. 

러한 후변  지 난 에 한  계

 계  책 결 에 고 는 실  , 

몰 브  란드 나다  연 과   , 

만들어진 다리 는 후변 에 (confederation bridge)

한 재해  고 하여 건  등   시

 계  계  고 었고 에  빙하  , 

 한 수 지  한 시  마 과 스

트 리아   리 략 등  후변  고

한 시 에 한 책 었다  럽 가  폭. 

염에 한 차원   책   후

변  후변  감  목  한 계 

   는   사 다.

지    략  수립하  해･

는 지  복합  에 해 상 하게 나

타나는 후변  향  필 하다 는 해. 

당 지역  지리  과 함께 지  향과 

해당 지역  재해연 가 병행 어야 함  미한

다 재해  후변  악하  해 는 우. 

 통계  수  용한 지리   필 하

다 지  후변  향과 지리   . 

결합한 지역연 에  개 도상  후변   

과 하여 원 등  재해  (2011)

 에  트남  연재해  재난 리에 

한 연  진행하 다 후변 가  지  . 

 식하고 재해  해 는  

과 원 가 필 함  강 하 다 수해  동. 

시다  향  직  는 지역   

가 집 어 는 개도  도시지역 재, 

난에 한 피해 감  하여  재난

과  원  체계   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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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  사 지역  라 시는 특  해수

상승에 한 가 많  지역 해수 상승, 

 다  후변  들에 해 상당한  

가지고  후   동안 지  것 라 2100

다  연  는 라 시. Ali(1999)

가 후변 에  해수  상승에 특  취약함  

고 사  강도  빈도 가에 향  미, 

 것  상하 다 해수 도가 도  도 상. 2 4

승할 경우  해   하 사, 

   해  변  계산하 다 결. 

 라 시는 해수  도  변  해 

사  빈도가 아지고 강도가 강해짐  

하  해 는  필 하다고,  

강 하여 철수 순 보(retreat), (accomodation), 

  시하 다 해안에  사(protection) . 

 피  건  건  등  강 하, 

나 가    과학  연  수행 험, 

에 한 식  라고 하 다, .

는 지 난 에  라 시 Mirza(2002)

수 생가능  변 에 하여 연 하 다 지. 

난 에 취약함  식하고 다양한 시나리 에 

 갠지스 강 브라마 트라 강 그나 강  강, , 

수량과 수량  변  계산하 다 또한 도가 . 

아짐에 라 수 생 가능  아지는 결과

 도 하 고 다양한 난  시나리 에 라 20

 빈도  수에   피해  하

다 결과  갠지스 브라마 트라 그나 강. , , 

 다양한 시나리GCM(global climate model) 

에 라 수 생가능  변 가 다 게 나타났

브라마 트라  그나 강에  가   변, 

가 나타난다고 하 다 또한  피해가 . 

재보다  상승함에 라 가할 것 라 

하  피해   한 책  강, 

하는 것  필 하다고 강 하 다.

는 경 험과 가난 취약  Brouwer(2007) , 

계  수에 취약한 득 가  라 시

 나  사 지역  연 하 다(Homna) . 

수  빈도가  지역 수   득

 집 어 다고 하 수에  , 

재난  지역  득계  포  거주지  

집도   다고 하 다. 

 재 라 시에는 다Houghton(2007)

 실  지  업 지역과 거주 지역  체

할 만한 여지가 거  없는 실  악하고 

든  고 한 매우 한 연  리 책

 필 함  하다고 하 다 하천에  삼각주 . 

지역  는 운  질들  양과 해안과 해

양에  퇴  양상  해수  상승에 해 향  

는 지  해 고도에  향  미 므  삼각

주 체는  하천에 한 심한 리가 

 지 하 다 또한 해수  상승  과  어. 

느 도 경감시킬 수 는 지하수  해안  

리도 신 하게 루어 야 함  강 하 다.

 라 시  해안지Karim et al.(2008)

역  사 지역  하여 후변  사  

 해 에 한 향  연 하 다 아  개  시. 

나리  탕  해수 과 해수 도  상승  

하고 그에  사  과 압  , 

해   하 다 또한 사 지역  주  . 

강에 시나리 에 라 계산  해   용하

여 수 상  계산하 다 수   해. 

수  는 해  상  심해짐에 라 상당  

커짐  알았고 해안  내 지 , 20km 30~ 

가  아질 것  상 는 결과  도 하40%

다 에  험   . Karim et al.(2008)

지역에 피 가 어야 한다고 강 하

피   계 과 안 한 피  에 , 

한 한 계량  루어 야 한다고 하 다. 

방글라데시 재해 분석3. 

지리적 특성1) 

라 시  지  갠지스 강 브라마 트라 , 

강 갠지스 강  역    지, 

 루어  어 동쪽과 남동쪽 지역  

하고  낮  지  단지 라 시  

만  평균해수 보다 에 한다10% . 1m 

도  고도 지  수가 드나드는 람원 , 

 가 러한 지  루어  고80% , 

 고도  곳  하  람원과 주  1~3m

강 주 에 포하 단지 쪽  고도만  해, 

수 보다 상 다 특  삼각주가 달하30m . 

고 가 많  포하는 해안지역  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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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수  상승   향 에 해 

사 과 같  재해  험에 게 , 

어 다 라 시  해안지역  가지에 해 . 3

술  수 는 수 동과 해수 사, , , 

 험 다 러한 복합  (Karim, 2008). 

험에 상   해안지역  개 행19

역   도  차지하고 다 해안32% . 

지역  폭 해  등  재해  수  같  재, 

해  해 수 험  수간만  차가 , 

생 는 시간 에 재해가 생하게  수가 어

워 욱 피해가 가한다 결과  거  매  . 

  수  퇴 들  가 과 지  1/4

어 단  복 에 어 움  겪는다 해안지역. 

과 같  재해취약지역  상  빈곤한 사람

들  거주하고 어 피해도 게 나타나 상

 피 가 해안지역   내  수취

약지역에  포하고 다 라 시에 . 

향  미 는 사  벵골 만  뜻한 수  

가지고 쪽  동하는 경향  띄고  

에 라 시는 후변  한 해수 과 도, 

상승  향   강도가 아진 사  피

해가 상습 다.

재해 특성 2) 

라 시는 주  재해 취약 가  하나  

재해에 취약한 지역  특

 지니고 다 지  . 

는 재해  복합  

험  는 지리  여건 하

에 어났 그 결과 , 

 복합  재해에 

어  재산피해  겪었, 

다  재해 . 

는 폭 3)과 수4)  수

해가 체 재해   차79%

지하 그림 수  한 ( 1), 

피해 는 근 30 (1981

간 평균 약 만 ~2010 ) 790

폭  한 피해, 

는 동 간에 평균 약 만 180

에 다 또한 폭  피. 

해액  근 간 피해액  60 (1951 ~2010 ) 

근 간에 생한 피해액  약 15 (1996~2010)

 차지하고 동 간 수  경우는 약 61% , 46%

 차지하 다 특  에 생한  . 1998

수는 약 만  사상  하여 근 4,500

 간 생한 수  사상  약  차지30 20%

하는 것 그 피해액  만 달러  동 간에, 213  

생한 수 피해액  약  차지하는 심각한 19%

재해 다  가 피해  었고 산업. 2/3

에  타격  었  가 수 었, 67%

다  . 2008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수  사 에 가  취약한 Programme) 6

개 나라 사 결과 라 시가 수에는 , 6 , 

열  사 에 는  나타났다1 .5)

그림 는  근 지 라 시  < 2> 1954

수  비  그래프  나타낸 것 다 라. 

시는 거  매   가 수20% , 1998

 등 계   수가 닥, 2007

   상  겨 피해 시  , 

피해 주거지 경지 등에 상당하고 다  피, , 

해  다  가 해수 보다 아래. 2/3 5m 

에 하여  람하  수가 어 워 피해가 

가하고  어 특  해안지역  수는 , 

수간만  차가 생 는 간에 생하  수가 

욱 어 워진다 라 시는 해안지역에 . 

 복합  재해에 어 해안지역에 , 

처  재난 스   필 가  : CRED EM-DAT, 2011

그림 방 라데시 자연재해 유형 분포1.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 2 (2013)

－ 345－

사 과 함께 수가 겹 는 경우에는 상당한 

피해  다 근 간 개  사  . 100 508

벵골 만 지역에  어났 평균  에 , 3

씩 심각한 사  생하여 피해  1

다 심각할 경우  폭 해 지 동 함. 7m 

 해안  주거지  경지에  피해  가

다 사 과 수  복합  재해에 . 

어 는 해안지역6)  벵골 만에 한 해안지역

 빈곤  가  게 나타나는 곳 , 

도 또한 게 나타난다. 

평균 도가 당  라 시  839㎡ 

해안지역  도는 나 내  해안지역743 , 

 도는   집  루어  1,012

고  빈곤 가  는 만 가  , 6,800

 가 재해 상습지역  해안 지역에 집 어 52%

다 또한 해안 지역  산업 가 진행  타 과.  

쿨나 지역  하고는 해안지역  당 1 GDP

가 라 시 평균  하 하고 특  상습 GDP

재해 지역  니 지역  는 욱 에  GDP

가  낮아 빈곤  특  상습 재난  피해  

  보여 다.

욱  라 시는 해

수 보다 낮  지 에 

함  해수  상

승도 할 수 없다. 

NAPA(National Adaptation 

는 Programme of Action)

GCM(General Circulation 

프  수Model) 

하여 지  후2100

변  시나리  하

는 에  해수, 

 상승에 해 라

시  해안 과 내  

처   필 가  : FFWC(Flood Forecasting and Warming Centre

그림 방 라데시 침수면  비율2. (%), 1954 2010∼

처 : LUMES, 2005, Impact of Sea level rise on the coastal zone of Bangladesh, p.9

그림 해안지역의 인당 3. 1 GDP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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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 지  실  었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에 관한 논의4. 

우리나라  재난 리체계는 재난  안 리

본   지는 규  재난 생시 재

난 별  연재해는 연재해 책 에 해 

재해 책본 가 생 었고 재난  재난 리

에 해 사고 책본 가 재난  수습하는 산

 리 식  었 나  월  재난 , 2004 3 11 ‘

 안 리 본   후에는 통합  리 ’

식  었다.

우리나라  재해 책   후  본1960

격  시 었고 극  연재해 감  , 

한 책보다는 재해 생 시 에 한 복   

지원  개  강하 다 하지만 경 개  개  . 5

계 에 라 건 하천개수사업 등 수 원 , 

프라  건 과 함께 수해에 한 가 

루어  에 들어 재해가 빈1970~80

생하고 피해규 가 커짐에 라 민 본 

  등 가 차원  체계  재해 책  

진 었 에 라 다양한 재 직  재 비 , 

었다 에는 수해 지 책과 가재난. 2000

리 합 책 등  통해  차원  책  마

었고  재청 개청에 라 재난, 2004

리    원 가 가능하게 었 재, 

난  안 리 본   등 도   

립 었다 재 후변  재난에 비. 

한 술개  재청 재 술연 개 연( , 

재해 감 술개  등 상청 상  지진  ), (

술개  등 해양 수 보체계 등  통), ( )

해 수행 고  에 림 지식경, , 

경  등 다양한 처에  후변  연재

해 감 술  연 개 과  통해 수행 고 

다 재 우리나라는 약 여개  연재해. 1,700

감과  산업체가 재하고 다 연재해 감. 

산업  연재난  리하거나 연재난  원

 하는  재난  사  재난  리하고 

연 상에 한 재해  지하고  하여 연

하  술  체계  하는 든 , 

야  산업  할 수 다. 

연재해 감산업  재난  안 리 본 , 

연재해 책 하천 비  등 규에 근, 

거하여 시행  고 다   연재해. 

책  재난  심   사업  술  , 

등  야  하  다   과 같다< 1> . <  1>

처  료   필 가  : CEGIS (http://nationalmap.gov/landcover.html)

그림 방 라데시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선 변화4. 



 사업  술, 

하천  등  험 간 동탐지 술, , ⦁

우수  감   시공 술⦁

 포 리트 아스 트 등( , )⦁

지하도  지하차도 지하상가 수 지 술  , ⦁

수지  퇴 지 술 사 사  등, ( , )⦁

수시   차단  거 술⦁

  억 용 다공  매립 거 ⦁

비

단  상 술⦁

태 진   규   술⦁

실시간 도시 수  수 링 술 시스.⦁

동통신  용한 비   통신시스  술⦁

수해보험⦁

 등  용한 도시 시  상 감시 ⦁

태 감시 비 특수비행  등( , )⦁

상  ⦁

용 공 상  ⦁

프 체  수⦁

복
재난 피해 사 동 시스⦁

재해복   비⦁

처 재청  탕  필 가 재 : (2008) .

표 자연재해 감산업 련 주요 육성가능 분야1. 

주  지원 야

재해 지 경보시스  ⦁

재   재난 비훈⦁

재난  가 견  연 용역지원, ⦁

지역  연재해 리   강⦁

학   하여 재난 과 안 시스  프 그램 지식 달⦁

비

재해특 에 합한 리계  수립⦁

수질 니 링  수질 리 시스  ⦁

수 험지도 등  재해 지도 맵핑⦁

도시 수 계 지원⦁

후변  연   재해 험평가 수립⦁

연재해  후변  니 링   시  지원⦁

원격   재해 비  립⦁

수 용   수 지 건⦁

업용 수지  수  능 보⦁

연재해 감 시  지원  원⦁

미시  수    나 심  등 지원⦁

맹그 브 숲 플랜  등 재해피해 감  한 연 복⦁

수해에 강한 주택 계  피  건⦁

재해지역 내 시  능  강⦁

복
재해피해 복    지원⦁

재해피해 시  복   재건⦁

표 개도국 원조 및 지원 련 주요 분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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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  연재해 감  해 는 비, , 

복  가지  야  나누고  , 4 , 

  사업  술 에 한 , 

가능 야  시하고 지만 에도 , 

원 경보시스  등  비  역할도 , 

개도  지원 안에 어 는 한 라고 

할 수 다 프라가 하고 피해가 상. 

 게 나타나는  개도 에는 술

 지원 에도 비  도 강 어

야 할 것  보 사  원  또한 , 

개도  재해피해복  감  해 는 필수  

라고 할 수 다  는  원   . < 2>

 여러 가에  개도  재해  지원  

한 것 실질  도움  는 지원 , 

야  립하는  도움   것  보 다.

재난 관리 지원 전략5. 

예방 분야1) (Prevention) 

재 우리나라가 보 하고 는 진  보

 술  재난에 한 사  원 에 게 (IT)

용   수 다 경보시스  체계  간. 

하고 직 함  직  피해  하

고 경보시스  달  지 지역  루  , ･

해 수 경보체계  실시간 니 링 등  

프라  원 할 수  것 다 또한 재난 . 

재  해 는   차원   필

하  해 는 재  양   , 

 필 하다 재지식  재 술 우수. ( : 

 감 시 달  한 연 용역지원  재해 ) 

책 수립  한 가 견과  , 

에  학생들  상  한 학  재  지원  

통해 항상 재난에 비할 수 는 체  갖 도

 할 수  것 다 지  재난  비하여 . 

지역  단  재 훈  프 그램  마 하고, 

지역  단  재 훈  하여 지  각 

지역별 재난에 한 연 가 뒷 어야 할 것

다 학생들  상  한 재 과 훈  체계. 

 마 하여 미시  재난 리  비에 한 지

원  할 수  것 다.

대비 분야2) (Preparedness) 

수질 니 링  수질 리 술 시스  ( )

함  업피해 감  생 용수 보  한 

수질  실시간 니 링  리가 재난 비  

룰 수  것 다 재난 생 시 수해. ( : ) 

해수  업용수  지하  하여 한 

업용수  보가 필 하고 생 용수  보하, 

 하여 수질 리 시스 술  필 하 재( ) , 

난 생 시 하게 지역단  생 용수  공

할 수 게 지원하는 책  마 할 수  것

다 수 등에 한 비   통신시스  . 

술  지원하여 핸드폰 등  동통신  용하여 

재난 비    생  할 수 는 

과 훈  지원함에 라 재해 피해  감할 

수  것 다 술  목시  매체  . IT

용하여 재해 비  신 하게 알릴 수 는 

경보시스  용하고 동  용 하지 않  , 

과  계 에 한 맞  재난 경보･

 피에 한 비  훈  계할 수  것

다 또한 연재해  후변  니 링  통. 

한 스   통해 재난 리 시스

 체계 하고 경보시스  등  달  용, 

하게 하는 안  지원할 수 다 후변  . 

한 지  재난에 어  심  연  지

 루어 미시   안  지원해야 , 

할 것 다  하여 지  재난 연  . , 

탕  한 지역  맞  지원 안  수립하고, 

수해 험 지도 등 재해 지도  하여야 

한다 원격   재해 비  립하여 태. 

 진   규   술  지원하고 재해, 

비  같  재해   연  ( )

립하여 지  지원시스  립하는 것도 

사 에  개도  지원에 역할  할 수  것

다.

대응 분야3) (Response) 

수 용   수지 등 수 지 건  

원 하여 수 피해 감과 람피해   할 

수 도  지원한다 또한 맹그 브 숲 등  재건. 

 탄  과 폭 해  감시 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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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재해  감할 수 는 안  색하여

야 한다 삼림  나 나 심 는 연재해 . 

감에 과    수  것 다 또한 . 

수해에 강한 주택 계  피  건  지원하

고 각    필 시  계 강  통, 

하여 후변  한 재해빈도  강도 가에 

한 안  시할 수  것 다. 

복구 분야4) (Recovery) 

재해피해 복   원  마  주가 어 

재해피해 들  생계수단과 직결  원  수행  

가능할 수 는 체계  비하여야 한다 또한 가. 

 필 한  원  재해 복 에 용할 수 

도  우 순 에 한 략  체계 하고 재해피해,  

시  복   지원할 수 는 체 도 함께 

하여야 한다 재해   프라  과. 

 복 하  한   어야 하고, 

피해  하  한  도  지원

에   개  루어 나가야 할 것 다.

국가적 지원 및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제언5) 

개도 에 연재해 감  한 필 술  미

보  술에 한 개  안  루어지  해

는 술  개 업  참여 도 주체 , , 

립 등  통한 가차원  략  필 하다고 

단 다 술  연재해 감 술과 목시  . IT 

용하는 안  립하고 연재해 감 트워, 

  통해  각  과 업  재해

보  스 하여  들  보  

공 할 수 도  한다 또한 연재해 감 술  . 

개    지원에 업  참여  도한다. 

가  차원에  업  상  한 연재해 감

술  과 시 에 한   보 등

 동  통해 업     끌어내

야 한다 그리고 과 민간 업  공동 . 

   아래  술  시  과 원 한 

계  한  주체  립  필 하다  . 

술  할 수 는 술  등  사업 

주체  립하고  술  워 샵  공 , 

보 등  통해 술개  도 해야 한다.

결 론6. 

지  난 에  후변  향 평가  

 안에 한 술 야  재 후변 에 

한 간 체(Intergovern mental Panel on 

하 에 는  Climate Change, IPCC)

후변  에 한 연 들  하게 루어지

고 나 우리나라는 에 극  참여하, IPCC

지 않고 어  연 결과  내에 용하IPCC

게 사용할 수 없는 실 다 보 하고 는 연. 

재해 감에  내 술과 재   

용하여 후진  상  우리나라  재 

술  지원하여 사  원 지원  역할  

하는 것  새 운 경   만드는  한 

가  것 다  업들  각  실가. 

스 규 에 하여 경쟁  보  해 하고 

 후변   시  에도 극  

나 고 다 계 는 계 경 체  재  . 

후 에 한 해결책  연결시    

에 한 해답  찾  한  필 하 , 

하고 는 연재난  에 과  하

 한 과  규  신 술 신상, , 

과 시  포함한  원  지원책  개 하는 

것  가  경쟁  보에 매우 한 략  

 것 다. 

에 라 본 연 에 는 우리나라가 재 진

 과  후변   용 안  

개 도상 에 지원할 수 는 지에 한 안  

하여 연재해  험에 직 하여 매   재, 

난  경험하고 는 라 시  하여, 

라 시  재난에 한 지리   하고 우리, 

나라가 보 하고 는 연재해 감 술과 재 

프 그램 등  악하여 용 가능한   

하 다 후변  한 재해  변  양상  . 

에 한 후변  술  시함, 

후진  지원 안  수립하고 술 지원  , 

통해 원  지원  역할  립하는 것

 후변 에  연재해  가  경  

 해결하는  또 다  안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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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는 진 에 비해  한 개IPCC(2007)

도상  해안 지역  에   어 움  겪는 

것  사실상 실하다고 는  신뢰, 

 가진다.

2) 에 루 학  재난역학연 (Centre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 CRED)

 재난 스 EM-DAT(The OFDA/ 

 용하CRED Interantioanal Disaster Database)

여  지  재해 생  탕  1950 2011

계산한 수 다 재해 당 수는 사  사망 가 . 

 상 사상 가  상 가 비상상  10 , 100 , 

포  원  청  가지에 해당할 경우에 , 1 1

 산 한다.

3) 본 연 에  폭  열 압(Storm) (Tropical 

사   포함하는 용Depression), (Cyclone)

어  사용하  한다.

4) 본 연 에  수 는  수  함께 (Flood)

돌 수 수 폭 해(Flash Flood), (Inundation), 

 한 해안 수 강(Storm surge) (Coastal Flood), 

우  비  한 수 생   (Heavy rain) (rain)

포함하는 용어  사용하  한다.

5) 평균 에 상  사상  수가  주  1 200

수빈 가 에  순  지 .

6) 라 시 해안지역 책 에  (CZPo, 2005)

개 지 에  개 지 가 해안지역에 64 (District) 19

해당한다(LUME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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