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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본 연구에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설치 및 운영 중에 있는 소형강우레이더의 최적화를 위해서 지상의

강우관측소 자료와 레이더 측정 자료의 실시간 보정방법을 이용하여 강우강도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용된 실시간  관계식 적용으로 인한 강우강도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상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에 의한 강우강도 결과와 비교분석하였으며 지상의 강우관측소 실측 강우량과 비교함으로,

써 적용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보정방법은 강우보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실시간 적용이 가능.

하며 레이더 강우량의 정확한 추정으로 유역에서의 향상된 면적강우량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핵심용어 실시간 강우 보정 레이더 강우강도 소형강우레이더핵심용어 실시간 강우 보정 레이더 강우강도 소형강우레이더핵심용어 실시간 강우 보정 레이더 강우강도 소형강우레이더핵심용어 실시간 강우 보정 레이더 강우강도 소형강우레이더: , ,: , ,: , ,: , ,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하천의 유로가 짧고 경사가 급하며 연강수량의 가 여름철에 집중하는 지형학, 2/3

적 기상학적 특성 때문에 홍수피해가 많은 지역에 속한다 근년에 발생한 대규모 홍수만 개략적으로 살펴봐, .

도 년 북한 서부지역 년 임진강 주변 지역 년 여름 지리산과 강화도 및 경기도 북부 지역에 발생한’95 , ’96 , ’98

홍수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하였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지난 여 년 동안의 홍수피해는 약. 10

명의 인명과 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산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2,400 5 .

레이더를 이용한 강우량 추정에 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 왔다 레이더를 이용한 강.

우량 산정 과정에서 레이더에 의해 측정된 반사도 자료 는 실제 강우량 자료와 깊은 관계가 있지만 지(dBZ)

표에 떨어지는 강수와는 동일하지 않는 간접 측정치로서 레이더 빔의 강우에 의한 감쇠는 레이더 강우관측

의 정확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함을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Battan(1973), Smith(1993),

는 레이더를 이용한 강우량 추정에서 많이 이용되는 관계는 비록 강한 상관Smith and Krajewski(1993) Z-R

도를 가진다 할지라도 항상 고정된 값을 가지지 않음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설치 및 운영 중에 있는 소형강우레이더의 최적화를 위해서 시간적공

간적으로 변화하는 강우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 기존의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관계식의 사용

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상 우량계자료를 이용하여 레이더 강우강도를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방법(Kotauou et

을 사용하여 지상 강우강도를 추정하고 추정된 값을 기존의 방법에 의해 산출된 값과 비교하였으al, 1995) ,

며 또한 실측 강우량과의 비교를 통한 적용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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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강우강도 추정실시간 강우강도 추정실시간 강우강도 추정실시간 강우강도 추정2.2.2.2.

레이더 반사도 자료레이더 반사도 자료레이더 반사도 자료레이더 반사도 자료2.12.12.12.1

레이더 반사도 자료는 의 방법으로 보간된Mohr and Vaughan Bilinear Constant Altitude Plan Position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수평 및 수직 분해능이 각각 를 가지며 고도 까지Indicator(CAPPI) , 1.0km, 0.5km 5km

개의 층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식 식 는 본 연구에서 이용된 산출을 위한 보10 . (1) (4) CAPPI～

간식을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 식 을 이용해서 두 개의 고도에 대한 방위각 상의 개의 자료에 대한 대표, (1) 4

값을 구한 후 이들 두 고도값을 식 를 이용하여 최종 결과값으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레이(2) .

더 반사도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밝은띠 가 형성되는 고도인 보다 낮고 지형 클러(bright band) 3.5 5.5km～

터의 영향이 적은 고도 의 자료를 이용하였다1.5km CAPPI .

    


           (1)

      

             (2)

                (3)

                (4)

여기서,  각 에 대한 의 순번= ray bin ,  각 에 대한 방위각의 순번= sweep ,  레이더 반사도자료의=

순번sweep ,  레이더 위치로부터 격자점까지의 거리= ,  레이더 위치로부터 격자점까지의 방위각= , 

레이더 위치로부터 격자점까지의 고도각= ,  방위각에서의 해당 격자점 인근 반사도값 사이의 거리= ,

 방위각=  와   사이의 각도,  고도각=  와   사이의 각도를 나타내고 있다.

실시간 강우강도 추정실시간 강우강도 추정실시간 강우강도 추정실시간 강우강도 추정2.22.22.22.2

본 연구에서 이용한 실시간 보정 방법은 지상우량계와 레이더 강우강도의 비율을 산출하여 다음 시Z-R

간 관측 레이더 강우량 자료에 적용하여 레이더 강우량을 개선하는 방법 정성화 등( , 2005; Kotarou et al,

이다 그림 은 본 연구에서 이용된 실시간 강우강도 추정에 대한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다1995) . 1 .

그림 실시간 강우보정 흐름도그림 실시간 강우보정 흐름도그림 실시간 강우보정 흐름도그림 실시간 강우보정 흐름도1.1.1.1.

여기서, 
는 시간 에서 지점

의 지상우량계 분 강우강도, 


는 시간 에서 지점의 레이더 분

강우강도, 는 시간 에서 지점

의 보정인자, 
는 시간

에서 지점의 레이더 분 강

우강도,  는 시간 에서 지점의

레이더 반사도,  는 시간

에서 지점의 레이더 분 반

사도, 
는 시간 에서

지점의 레이더 보정 분 강우강

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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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및 분석적용 및 분석적용 및 분석적용 및 분석3.3.3.3.

본 연구에서는 소형강우레이더

반경 이내 개소의 기상청60km 14

분 강우량 자료를 활용하였AWS 1

다 분 강우량 자료를 이용하여. 1 10

분 강우강도 자료로 변환하여 수행

하였다 실시간 비율법에 의한 적용.

을 위해서 최대 분 단위의 실측10

강우자료가 필요하며 그림 는 본, 2

연구에서 이용된 개 지점14 AWS

과 적용기간에 대한 강우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지상 우량관측소 및 강우분포그림 지상 우량관측소 및 강우분포그림 지상 우량관측소 및 강우분포그림 지상 우량관측소 및 강우분포2.2.2.2.

실시간  관계식 적용으로 인한 강우강도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상 적용되고 있는

  에 의한 강우강도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적용기간은 년 월 일 시 일 시이. 2005 6 26 20 27 05～

며 이 기간 동안,   과 실시간  관계식을 이용한 강우강도를 실측 강우강도와 같이 시계열로

비교함으로써 그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그림 은 고양 금촌 금천 양곡 부평 양천 영등포 은평 등에 대. 3 , , , , , , ,

한 비교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림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적용된 실시간, 3  관계식에

의한 강우강도 추정이   에 의한 강우강도 보다 실측치를 훨씬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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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결과 비교분석그림 결과 비교분석그림 결과 비교분석그림 결과 비교분석3.3.3.3.

결 론결 론결 론결 론4.4.4.4.

본 연구에서는 강우패턴이나 강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식을 적용함으로 인해 나

타나는 강우추정의 정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강우강도를 추정하는 실시간 보정방법을 적

용하고 이를 기존 방법 및 실측 강우량과 비교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이용된 방법의 적용성을 입증하였

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보정방법은 강우보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실시간 적용이 가능하며 레이더 강우. ,

량의 정확한 추정으로 유역에서의 향상된 면적강우량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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