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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폭염 노출은 경련, 실신, 탈진, 뇌졸중, 심지어 사

망과 같은 열 관련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Kilbourne, 1997). 특히탈진현상은가장일반적

인폭염관련질환으로, 극심한목마름, 식은땀, 나

른함, 창백함, 불안감,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그

리고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러한 사실과 함

께보건학적관점에서전세계적으로극심하게기

온이상승했던해에사망자수가늘어난것이확인

되었다. 1994년의서울, 1995년의시카고, 그리고

2003년의프랑스 9개도시에서폭염으로인해엄

청난수의사망자가발생하 다(Kosatsky, 2005;

Kaiser et al., 2007; Kysely and Kim, 2009).

Gosling 등은 2000년부터 2007년사이에발생한

폭염발생사례와그로인한사망자수를정리, 보고

하 다(Gosling et al., 2009). 이때 주목할 만한

것은 유럽의 프랑스, 독일, 벨기에 그리고 네덜란

드의 경우에 대해서 2003년과 2006년의 폭염 관

련한사망자를비교해보는것이다. 프랑스및독일

은 2003년에 각각 19,490명, 5,250명이 사망하

고, 2006년에 각각 1,388명, 12명이 사망하여 급

격한감소를보 다. 하지만벨기에및네덜란드는

2003년에 각각 150명, 1,200명이 사망하 으며,

2006년에각각 940명, 1,000명이사망하 다. 이

는 2006년에프랑스및독일의폭염정도가2003

년보다 덜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폭염경보시스템

의작동등과같은폭염에대비한대응대책의편익

일수있다. 결국폭염과건강의관계를적절히평

가하고대응하는것이얼마나중요한것인지짐작

할수있다.

과거폭염노출에따른사망자증가가밝혀졌음에

도불구하고, 미래폭염관련한부정적건강 향은

기후변화, 도시열섬효과, 그리고인구구조변화로

인해 더 큰 심각성을 가진다(Luber and

McGeehin, 2008). 특히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에서는기후변화로인해미래에는

폭염일수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하

다(IPCC, 2007).

이 자료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국내·외 폭염위기

대응체계, 최근우리나라서울의여름철기온상승

으로인한사망 향변화, 그리고기후변화로인한

서울의미래폭염발생가능성을설명하 다. 이를

바탕으로폭염관련한부서나관련담당자들이폭

염의 건강 향 심각성을 더 잘 이해하며, 향후 폭

염대비한국가정책및대책수립에유용한자료

로사용되었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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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폭염 대비 건강대책

폭염에 대비한 대책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선진 외국의 폭염 대비한 대책

에대해서정리하 다. 표 1은폭염에대비한외국

의사례및각사례의주요특징을정리한것이다.

기
획
특
집

국국가가 및및지지역역 폭폭염염위위기기대대응응체체계계 주주요요 특특징징

- 구역담당자프로그램

미국필라델피아
Excessive Heat Events - 공중보건현장지원팀
response plans - 노숙자들을보호하기위한조항개정

- 폭염대응계획의일원으로대중매체언론기관참여

미국캘리포니아
Heat emergency response - Standardiz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plans (SEMS)을 통해 주정부와지방정부의협력체계구축

- 매년 전년도의폭염위기대응계획결과를평가보고
Action Plan to prevent the - 고온건강경보발령의내륙지방과도서및해안지방으로

스페인 effects of a heat wave on 구분하여시행
health - 폭염대응행동매뉴얼의일반인구, 보건의료인, 노인가정,

작업장등으로구분하여작성배포

- 부처간공조체계가잘갖추어짐(부처간업무가명확히구분)
잉 랜드 Heatwave Plan for England - 고위험군을일반지역사회와병원이나요양시설에있는

사람으로구분하여관리

National project for the
- 이탈리아는지역의현실을고려한지역별경보시스템을

이탈리아 Prevention of Heat Health 
운

Effects
- 실시간모니터링을통해폭염으로인한건강 향파악및
폭염예보제의효과도파악

- 개인 및지역사회가스스로폭염에대처할수있는능력을
호주퀸즈랜드 Heat Wave Response Plan 키워주고, 취약인구관리에서지역사회가중심적인역할을

할수있도록지원해줌

표 1. 폭염위기대응체계의 외국사례 및 주요특징 (출처: 아주대학교, 2009 요약)

각국의 폭염위기대응체계는 각 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

어대응체계에대한담당부서및폭염예보제와관

련한분석및예·경보발령기준은다소차이를보

인다. 하지만 실제 폭염 발생 시 행동실행계획을

단계별로제시하고취약계층(노인, 어린이, 외부작

업자등)에대한행동요령등을개별적으로제시하

는공통점이있다.

일반적으로폭염에대비한대응체계는필수적으

로 대응체계를 담당할 부서, 폭염예보, 그리고 관

련한 정보의 전달 및 홍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러한 폭염 대비한 대응체계의 필수요소와 관련하

여 아주대학교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의 폭염대

응체계는‘협력체계 및 책임부서’, ‘폭염예보제’,

‘대국민정보및홍보’, ‘행동가이드라인’, ‘취약

계층관리’, ‘보건및사회복지준비’, ‘감시및평

가’에대한내용이비교적잘명시되어있는것으

로평가하 다(아주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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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폭염 발생 현황 및 건강대책

국내폭염발생에대한예·경보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폭염주의보는 6~9월 일

최고 33℃ 이상, 일 최고열지수 32℃ 이상이 2일

이상지속예상될때발령되며, 폭염경보는6~9월

일최고 35℃ 이상, 일 최고열지수 41℃ 이상이 2

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 발령된다. 최근 4년간 우

리나라 폭염 예·경보 발령현황은 표 2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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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역역
22000088 22000099 22001100 22001111

주주의의보보 경경보보 주주의의보보 경경보보 주주의의보보 경경보보 주주의의보보 경경보보

서서울울,, 경경기기도도 11 4 7 2 13 1 5 0

부부산산,, 경경상상도도 29 15 13 0 22 14 20 0

광광주주,, 전전라라도도 20 7 13 0 20 4 21 0

대대전전,, 충충청청도도 14 1 8 1 11 3 5 0

강강릉릉,, 강강원원도도 12 1 6 1 11 5 9 0

제제주주도도 7 0 1 0 4 0 4 0

소소계계 93 28 48 4 81 27 64 0

표 2. 전국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폭염특보발령현황(출처: 기상청, 2008-2011)

최근 4년 동안의 폭염 예·경보 발령현황의 시

계열적경향은확인할수없지만, 전국적으로매년

평균적으로 약 50회의 지역적 발령이 있으며, 폭

염발생시관련한폭염대책이지역별로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폭염 예·경보 발령기

준은2012년에오면서변경되었는데, 기존의발령

기준에서 열지수 기준이 제외되면서 일최고기온

만을기준으로발령이이루어지고있다.

폭염 예·경보 발령과 관련한 국내 대응대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당

본부에서는 폭염피해 예방 및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을위한범정부적종합대책을 2005년부터수

립·추진해왔다. 표 3은 2012년폭염에대비한주

요기관별종합대책을정리한것이다. 

주주요요 기기관관 주주요요 대대책책
폭염대비구급대책
- 구급대원폭염관련응급처치능력제고
- 폭염 관련구급장비확보및정비철저
- 폭염 관계기관협력체계구축

소방방재청, - 폭염 관련홍보활동강화
지자체 ‘무더위쉼터’지정및운 관리

폭염대비취약계층에대한재난도우미운
폭염정보전달체계구축
무더위휴식시간제운
여름철폭염대비건강지키기집중홍보기간운

표 3. 2012년 주요 기관별 폭염 대비한 종합대책(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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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폭염에 대비한 종합대책은 사회 전반적

인 내용을 포괄하지만, 대부분이 폭염 발생 시 국

민 건강피해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2012년 폭염

종합대책의건강부분과관련하여현장 착형응급

의료체계구축, 노약자·독거노인등취약계층보

호, 무더위노출이많은건설·산업근로자건강보

호, 초·중·고등학교학생건강보호, 폭염건강피

해표본감시, 국민행동요령적극적홍보가특징적

이다.

특히, 2012년부터새롭게시행되는폭염건강피

해 표본감시는 전국 458개 응급의료기관 대상 폭

염관련한건강피해발생파악을위한감시체계로

서실시간건강피해조사감시및대국민관련정보

제공으로폭염에대한주의환기를유도하는것이

목적이다. 2012년폭염건강피해사례감시체계운

결과를 보면 6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폭염 관

련한온열질환자는 984명이었으며이중사망자는

14명으로 집계되었다(질병관리본부, 2012). 하지

만2012년수치는2011년온열질환자수의약2.2

배, 사망자수의 약 2.3배 증가한 결과로서, 이와

관련한 부처는 감시체계의 안정성을 위해 지속적

인개선작업을수행하고있다.

4. 최근 15년간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인한 사망 향 변화

국내폭염에대비한각종대응대책들은 2005년부

터 수립·시행되고 있다. 특히 폭염 예·경보는

2007년시범운 과함께 2008년부터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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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피해감시체계운

보건복지부
폭염대비독거노인보호대책강구
폭염대비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프로그램운
폭염대비맞춤형홍보및교육활동강화

2012년 폭염대비종합대책수립및시달
폭염피해방지관련유관기관간협의체계구축

교육과학기술부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폭염대비대책추진
폭염기상재해관련교육홍보자료배포
폭염특보시시도조치사항통보(업무연락및 SMS 문자 발송)

하계 전력수급대책마련및시행

지식경제부
- 6/1일부터 비상대책조기실시
- 산업체휴가일정및조업시간조정등자율참여유도
- 피크전력의 21%를 차지하는냉방부하집중관리

하절기폭염대비근로자건강관리대책수립
고용노동부 폭염관련대국민홍보추진

하절기건강장애예방조치홍보

선로분야안전관리

국토해양부
구조물분야안전관리

(철도분야)
전기설비안전관리
기계설비분야안전관리
작업자안전관리



그림 1의 4개 일평균기온-일사망자수 곡선 모두

에서일사망자수는특정기온수준, 즉 임계온도에

서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1996~2000년의 곡선보다는

2001~2005년의 곡선에서 그리고 이보다는

2006~2010년의 곡선에서 그 기울기가 감소하는

것을볼수있다. 표 4는서울여름철임계온도이

상에서일평균기온 1℃상승으로인한일사망자수

변화를추정한것이다.

이분석에서는일평균기온상승으로급격한사망

발생이나타나는임계온도를연구기간동안의일평

균기온 75%, 80%, 85%로 각각 정의했다. 이러한

임계온도 이상에서의 일평균기온 1̊ C 상승은 모

든연구기간에서일사망자수증가를야기하는것으

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사망자수 증가는

과거에서최근으로올수록그효과가급격히감소

함을확인할수있다. 특히연구기간이2005~2010

년일때에는전체연령사망자의경우에통계적유

의미성이사라지는것으로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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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었다. 이러한각종대응대책들의시행과관

련하여 최근 15년간의 서울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인한 사망 향 정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1

은 서울 여름철(6~8월) 동안 일평균기온 노출에

따른전체연령에대한비사고사(non-accidental

death)의 일사망자수 관계를 시계열분석 모형을

활용하여도식화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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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 전체연령사망자의 기간별 기온-사망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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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구구기기간간및및임임계계온온도도 일일사사망망자자수수변변화화율율((9955%% 신신뢰뢰구구간간))
연연구구기기간간및및

임임계계온온도도((̊̊ CC)) 전전체체연연령령사사망망자자 6655세세이이상상사사망망자자
임임계계온온도도수수준준

전전체체기기간간 26.31 2.58 (1.67 - 3.50) 4.08 (2.94 - 5.24)

75%
1996-2000 26.83 4.17 (2.36 - 6.00) 6.64 (4.29 - 9.05)
2001-2005 25.91 2.78 (1.36 - 4.22) 4.17 (2.39 - 5.99)
2006-2010 26.31 1.51 (-0.26 - 3.32) 2.43 (0.31 - 4.61)
전전체체기기간간 26.71 2.86 (1.80 - 3.94) 4.55 (3.22 - 5.90)

80%
1996-2000 27.33 5.09 (2.81 - 7.42) 7.96 (4.98 - 11.02)
2001-2005 26.29 3.04 (1.45 - 4.65) 4.69 (2.69 - 6.72)
2006-2010 26.66 1.48 (-0.57 - 3.58) 2.41 (-0.05 - 4.93)
전전체체기기간간 27.29 3.65 (2.25 - 5.06) 5.76 (4.00 - 7.54)

85%
1996-2000 27.81 6.40 (3.39 - 9.50) 10.29 (6.35 - 14.38)
2001-2005 26.7 3.46 (1.63 - 5.33) 5.44 (3.14 - 7.80)
2006-2010 27.14 1.78 (-0.83 - 4.46) 2.72 (-0.41 - 5.94)

표 4. 서울 여름철 임계온도 이상에서 일평균기온 1˚C 상승으로 인한 추정된 일사망자수 변화

5. 제언

일반적으로 폭염 노출로 인한 건강 향(여기에

서는 사망 향) 정도는 크게 3가지 요인인 노출

(exposure), 민감도(sensitivity), 그리고 적응능

력(adaptive capacity)의 개별요인 및 통합에 의

해결정된다(IPCC, 2007). 최근 15년간서울의여

름철기온상승으로인한사망 향변화는그원인

을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05년부터수립·시행된범정부적폭염종합대책

으로 인한 폭염의 적응능력이 높아짐으로서 나타

난긍정적현상일수도있다. 

하지만 최근의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인한 사망

향감소가미래기후변화로인한폭염의건강

향정도가감소한다는것을보장하는것은아니다.

국립기상연구소에따르면온실가스시나리오인대

표농도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RCP)에따른한반도21세기말기후변

화 전망에서 1971년에서 2000년 기준기간 대비

미래30년(2070~2099년) 기온은 3.4~6.0̊ C 상

승할 것으로 보고하 다(국립기상연구소, 2011).

그림 2는 서울의 2000년부터 2010년까지측정된

여름철평균기온및온실가스시나리오인RCP4.5

및 RCP8.5에 의해 예측된 2011년부터 2100년까

지의여름철평균기온을도식화한것이다.

미래여름철폭염으로인한건강 향정도는건

강에 향을줄수있는잠재적요인, 인구변화, 사

회경제학적인 발전, 기술의 혁신, 그리고 또다른

환경적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Ebi, 2008; Frumkin and

McMichael, 2008; Kinney et al., 2008). 현 수

준의폭염대비한종합대책이기후변화로인한미

래폭염건강대비를완벽히보장할수는없을것이

다. 향후에는폭염대비종합대책의원활한수립·

시행도중요하지만기존종합대책의효과평가, 그

리고기후변화로인한미래폭염발생가능성을고

려한장기적종합대책수립도필요할것으로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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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울의 2000~2100년 여름철 평균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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