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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eak fluxes of 18 solar energetic particle (SEP) 
events and associated coronal mass ejection (CME) 
3D parameters (speed, angular width, and 
separation angle) obtained from SOHO, STEREO-A 
and/or B for the period from 2010 August to 2013 
June. We apply the STEREO CME Analysis Tool 
(StereoCAT) to the SEP-associated CMEs to obtain 
3D speeds and 3D angular widths. The separation 
angles are determined as the longitudinal angle 
between flaring regions and magnetic footpoints of 
the spacecraft, which are calculated by the 
assumption of Parker spiral fiel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We find that the dependence of 
the SEP peak fluxes on CME 3D speed from 
multi-spacecraft is similar to that on 2D CME 
speed. 2)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P peak flux and 3D angular width from 
multi-spacecraft, which is much more evident than 
the relationship between SEP peak flux and 2D 
angular width. 3) There is a noticeable 
anti-correlation (r=-0.62) between SEP peak flux 
and separation angle. 4) The multiple regression 
method between SEP peak fluxes and CME 
parameters shows that the longitudinal separation 
angle is the most important parameter, and the 
CME 3D speed is secondary on SEP peak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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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O/AIA와 STEREO/EUVI 두 태양 관측 위성의 193 
파장에서의 실시간 영상 이미지를 이용하여 Stonyhurst 
Heliographic Map을 작성하고 각각의 위성 데이터 분석
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태양 
전면 및 후면의 활동 영역들을 동시에 표출하는 태양 활동
성 지도 (Solar Activity Monitoring Map)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태양 활동성 지도를 이용하여 태
양 후면에서의 극자외선 밝기 분포를 경도에 따라 등간격
으로 나눈 후 각 지역에서 얻은 극자외선량을 실시간으로 
갱신하며 그래프를 작성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제작하고 
그로부터 태양 후면 영역의 활동성이 향후 지구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전에 예측 가능하도록 하
였다. 

또한 태양 후면에서 발생하는 활동 영역 (Active 
Region) 및 코로나홀들을 자동적으로 탐지한 후 실시간으
로 변화 정도를 추적 및 기록하는 프로그램도 제작하였다. 

태양 활동성 지도는 193 파장에서 뿐만 아니라 두 위성이 
공유하는 세 개의 동일 혹은 유사한 파장대 (171,211,304)
에서 얻어진 데이터들도 함께 이용하여 각 파장대에서 독
립적으로 작성하였는데 이로 인해 각각의 에너지 영역의 
특성에 해당하는 태양 활동성을 동시에 표출하는 것이 가
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태양 후면에
서의 활동 영역의 발생 및 변화를 사전에 인식하고 그들이 
태양 전면으로 나타나기 전에 대비할 수 있는 예보 장치가 
마련되었다. 

본 연구들과 더불어 극자외선 영역에서의 태양 활동성 
조사로부터 플레어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인지의 가
능성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과거 극자외선 관측에서 얻어
진 활동 영역들의 데이터와 연 X-선 관측으로부터 기록된 
플레어 발생 여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연구가 현재 진
행 중이다. 이러한 연구로부터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극자외선 영역에서의 관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플레
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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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report observations of light bridge (LB) jets 
taken with the New Solar Telescope. Jets as dark, 
fine threads occurred lined along both edges of a 
LB of a sunspot, which is a bright and elongated 
structure that divides a sunspot’s umbra into two 
or more parts. This LB jets are observed for about 
three hours with Hα filtergraph at ±0.4Å, ±0.8Å 
from the line center, TiO filtergraph, and near 
infra-red imaging spectropolarimeter (NIRIS). High 
resolution Hα data revealed that subsequent 
ejection of LB jets were associated with subsequent 
brightening along the edge of the LB. Also, this 
subsequent brightening was spatially correlated 
with both photospheric flow and magnetic field 
change detected from the TiO and NIRIS data, 
respectively. Preliminary results of LB jet 
observation and discussions on its formation 
mechanism will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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