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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지역에서의 수문인자산정을 위한 식생 정보 분석 및 활용 ; 

천리안 위성을 이용하여

Application of Normalized Vegetation Index for Estimating

Hydrological Factors in the Korea Peninsula from C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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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used as input data for various hydrologic models plays a key

role in understanding the variation of Hydrometeological parameters and Interaction between surface and

atmosphere.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estimate accurate remotely-sensed NDVI using spectral

characteristics of vegetation. In this study, we conducted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and MOderate-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NDVI. For com-

parison, Maximum Value Composite (MVC) was used to estimate 8-day and 16-day composite COMS NDVI.

Both 8-day and 16-day COMS NDVI showed high statistical results compared with MODIS NDVI. Based on

the results in this study, it can be concluded that COMS can be widely applicable for further ecological and

hydrological studies.

keywords :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gical Satellite (COMS), MODIS, NDVI, M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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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정규식생지수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는 각종 수문모델, 지표-대기 모델에 입력 자료로 사용되는

인자로대기와지표사이의에너지교환및수문기상학적인자의변동성을파악하는데매우중요하다. 이에따라, 식생고유의

분광반사 특성을 이용하여 인공위성으로 관측하는 NDVI 값의 정확한 모의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의 정지궤도위성인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에서 산출된 정규식생지수의

적용성을판단하기위해Maximum Value Composite (MVC) 방법을활용하여산정한 16일단위, 8일단위의정규식생지수

와 MODerate-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센서에서 관측된 정규식생지수와 비교 검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16일 단위와 8일 단위 NDVI 모두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COMS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추후 수문 생태학적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 천리안 위성, MODIS, 정규식생지수, M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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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 온난화가 가속됨에 따라 지구 표면온도의 상승,

빙하의소실, 산림의 감소등 의극심한 변화를 겪고있다.

IPCC (2013)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1880년에서

2012년 동안 평균 기온이 0.85℃ 이상 올라간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만약 지구의 온도가 현재에서 6℃ 이상 올라가

면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기 힘들 정도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현재에 정확한 발생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구의온난화로인해산림쇠퇴, 생물다양성 감소와같

이생태계에미치는영향이가중되며, 기후및인간의생활

에많은영향을미치는등급격한변화가발생하게된다. 특

히, 기후변화로 인하여 식생의 생장에 어떠한 변화양상을

미치는가를 관찰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기

후변화에관한연구들에관한새로운타당성을식생변화에

서 찾을 수 있다(Kang et al., 2003). 지구온난화와 가뭄과

같은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위하여세계각국들의 노력

이증대되고있으며, 각종환경인자에대한정확한통계자

료를요구함에따라지역적인규모보다는국가적규모에서

식생지수를 예측 및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식생지수를 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현지 측정

방법과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현지 측정

방법은 식생의 분광반사 특성을 활용하여 식생지수를 산

정하는 지상 관측용 분광측정기(Spectro-radiometer)가

이용되고 있다(Kimura et al., 2004). 그렇지만, 현지측정

방법은 광범위한 지역을 측정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소

요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측정

지점 이외에 대한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를 산정하기위해 원격탐사를 이용한 광범

위 식생지수의 산정이 요구되었다.

인공위성은 영상자료간의 분광 반사율을 이용한 식생

의 측정을 통해서범지구적인식생의변화를 지역적, 광역

적, 물리적인범위에서다양한방법으로관측가능하다. 인

공위성을 이용한 식생의 관측은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서

생태환경의 변화 및 특징을 모니터링, 이산화탄소의순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Jiang et al, 2008), 기후변화 및

변동성으로 인한 지상 식생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한다(Heumann et al., 2007). 과거에는소규모지역

에대해서지구관측을목표로하는극궤도위성인System

Pour I’Observation de la Terre (SPOT), Landsat 시리즈

를 통해서높은 해상도의 소규모지역의 산림지역 및 경작

지에 대한 식생 지수를 판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규모

지역이아닌범지구적인 식생지수 판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미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의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aometer (AVHRR) 영상 자료, the

Sea-viewing Wide Field-of-view Sensor (SeaWiFS) 등

이 활용되어왔으며, 전세계적인 식생지수의변화에대해

서 약 30년 정도의 자료가 확보 되어 있다. 현재에는

NASA Earth Observation System(EOS)에 의해 극궤도

위성인 Terra와 Aqua의다양한공간및분광해상도및광

영적인 촬영 범위를 가진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센서를 통해 산정된 식생지

수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MODIS에서 산출된

NDVI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지점자료와

의비교및SeaWiFS, AVHRR등의위성들과의비교검증을

통하여적용성이검증되었다(Brown et al., 2006, Wardlow

and Egbert, 2008, Mellor et al., 2013). MODIS와 같은 극

궤도 인공위성은 정지궤도위성에 비하여 고도가 낮기 때

문에 보다 기상현상을 자세히 관측할 수 있고, 지구를 공

전하면서 관측하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범위에서의 관측

이 가능하다. 하지만, 같은 지역을 하루에 두번관측하기

때문에 시간적 변동성이 심한 기상 인자에 대한 연속적인

변화를 관측하는 것은 어렵다.

본연구에서는국내정지궤도위성인천리안위성에탑재

되어있는 해색탑재체(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를 이용하여 2012년과 2013년 한반도에서의 정규식

생지수(NDVI)를 산출하고, MODIS NDVI와의 물리적 분

석 및 통계결과 비교를 통하여 COMS NDVI의 적용가능

성을 판단하였다.

1) MODIS NDVI의 경우 16일 단위로 관측되기 때문에

Maximum Value Composite (MVC) 방법을 이용하

여 COMS에서 관측된 NDVI값을 16일 단위로 산출

하였으며 MODIS NDVI와 비교하였다.

2) 짧은 기간에 대해서 식생의 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MVC 방법을 이용하여 8일 단위의 COMS NDVI값

을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3) 마지막으로, COMS에서 관측된 NDVI의 시공간적

인 분포와 상관성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지역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한반도는 중위도(32.5°∼40.0°N,

124.5°∼130.0°E)에 위치해 있다. 한반도는 서쪽으로는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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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Land Use

(IGBP)
Location Elevation (m)

Canopy

Height

Mean Annual

air temperature ( ̊C)
& precipitation (mm)

Cheongmicheon

(CMC)

Cropland

(Rice)

37° 9' 35"N

127° 39' 10"E
141 m 1 m

11.5 ̊C
1,332 mm

Seolmacheon

(SMC)

Mixed

Forest

37° 56' 20"N

126° 57' 17"E
293 m 15 m

11.5 ̊C
1,107 mm

Table 1. Description of Cheongmicheon and Sulmacheon (http://www.hsc.re.kr/)

해, 동쪽으로는 동해, 남쪽으로는 남해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지형적인 특성으로는 국토의 70%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있으며,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높은 산

지는 동쪽에 치우쳐져있다. 한반도는 여름철에 고온다습

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으며, 겨울에 대륙성 한대

기단인 시베리아기단의 영향을받는다. 한반도에서의 식

생은남북위도의차이에 따라북쪽으로는침엽혼합림남

쪽으로는낙엽활엽수림의 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

는뚜렷한 사계절을띄고 있어 식생의 성장과 쇠퇴가 1년

주기로 반복된다. 이에 따른각각의 기후 특성, 식생 조건

및 식생 분포가 다르게 나타난다.

COMS와 MODIS를 통해 산정된 NDVI 값을 지점에서

비교하기 위해 청미천과 설마천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

였다. 청미천과 설마천은 유량조사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는플럭스타워가 있는 지역으로 Asiaflux에 속해있다.

Asiaflux는 동아시아의탄소순환 및 물순환의 측정을 통

하여순환메커니즘을 이해하고더나아가 동아시아의 생

태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목표로 하고 있다(Baek and

Choi, 2012, Kwon and Kim, 2010). 청미천과설마천유역

에 관한 정보는 아래의 Table 1에 표기되어 있다.

2.2 천리안 위성(Communication, Ocean and Mete-

orological Satellite, COMS)의 해색탑재체(Geos-

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본연구에서사용될GOCI 센서는한반도주변의해양생

태계모니터링, 연안·해양환경감시및관리, 해양수산정보

의생산, 기후변화모니터링및장·단기해양환경의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 밖에 기상관측을 위한 Meteorological

Imager (MI) 센서와 국산의 Ka 밴드통신탑재체도탑재

되어 있다(Baek and Choi, 2012; Baek et al., 2013). GOCI

센서는 2010년 6월 27일에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

의해천리안 위성에탑재되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서해,

남해 동해 부근을 관측하고 있으며, 2,500× 2,500 km(중

심지점 : 130°E, 36°N) 영역에서해양의변화를하루의낮

시간(09∼16 hr, local time) 동안 8번 관측한다. GOCI 인

공위성 이미지 자료는 공간해상도 500× 500m를 가지고,

총 8개의 밴드(412, 490, 512, 555, 660, 680, 765, 875 nm)

를 탑재하고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http://kosc.kordi.re.kr/)에서 제공 된다(Han et al., 2010).

GOCI에서 관측된 인공위성 자료는 한반도 해역의 종합

적인 해양환경정보의 실시간 분석및 자료처리기반 구축

이라는 세부목표를 기준으로 GOCI Data Processing

System(GDPS)를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되며, 원시자료

(Level-1, L1) 및 각종 산출물(L2, L3)들이 제공되고 있다

(Han et al., 2010; Ryu et al., 2012). COMS의 GOCI센서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MOderate-Resolution Imaging Spectrora-

diometer (MODIS) Sensor

본연구에서사용된NASA에서제공하는MODIS 자료

는 극궤도위성인 Terra/Aqua에각각탑재되어있고, 대기

관측, 해양 및육상 관측이 가능한 다목적 센서 36개의밴

드(공간해상도: 250m, 500m, 1,000m)를구성하고있으며,

0.4∼14.4㎛의 파장영역을 가지고 있다(Van Leeuwen et

al., 2011; Miliaresis, 2009).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전세계적으

로 광범위 관측이 가능한 극궤도 위성에 탑재된 MODIS

센서를 활용한 인자들의 분포양상 및 시간적인 변동에 대

한연구가계속되고있고,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와 National Space Science Data

Center (NSSDC) 같은많은기관들의연구를통해여러분

야의 product들을 제공하고 있다. MODIS 자료는 sinu-

soidal 투영체계를 기준으로 전 세계를 격자체계로 제공

한다. MODIS NDVI는합성기간과 공간해상도에 따라 여

러 가지 산출물로 제공되나, 본 연구에서는 NASA에서

운영하는 Warehouse Inventory Search Tool (WIST)에

서 NDVI가 산출되는 MOD 13에서 자료를 취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ODIS (Sinusoidal Projection, SIN)와

비교하기위해서COMS와MODIS 두자료모두연구목적

에 맞도록 TM좌표로 변환하였다. 또한, COMS GOC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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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Central point 130E, 36N

Spatial Resolution 500 × 500 m

Field of regard Local Area (2,500 × 2,500 km)

Wavelength 0.4 µm to 14.4 µm

Observation period 1 hours (8 times per day)

Band
Band Center

(nm)

Band Width

(nm)
Primary Use

B1 412 20 Yellow Substance and Turbidity

B2 443 20 Chlorophyll absorption maximum

B3 490 20 Chlorophyll and other pigments

B4 555 20 Turbidity, suspended sediment

B5 660 20 Baseline of fluorescence signal, Chlorophyll, suspended sediment

B6 680 10 Baseline of fluorescence signal, Chlorophyll, suspended sediment

B7 745 20 Atmospheric correction and baseline of fluorescence signal

B8 865 40 Aerosol optical thickness, vegetation, water vapor reference over the ocean

Level Abbreviation Products

Raw Raw Raw

L0 L0 L0

L1
L1A L1A

LAB L1B

L2
L2A

LW, LWB, KD, CDOM, CHIL, TSS, RI, VIS, LAND_EVI,

LAND_NDVI, DUST_AE, DUST_AOT,

L2B A, BB, MASK

L3 L3 FGI, WCL, PP, WCV, DP

*Spectral radiance values unit : W m-2 µm-1 sr-1

Table 2. Characteristics of GOCI (Ryu, et al. 2012)

센서자료는MODIS 자료(1×1 km)와비교하기위해 res-

ampling을하였다(Lee et al., 2009; Hong et al., 201l; Baek

et al., 2013).

2.4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Maximum Value Composite (MVC)

원격탐사에서관측되는전자기적에너지는태양(short-

wave)과 지구(long-wave)에서 서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태양에서 방출되는 태양에너지(solar radiation)는 300～

3,000 nm으로 분포되며,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가시광선

영역(400～700 nm)은 그 중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구에서는 태양에너지로부터받은 에너지를 방출되는데

대체적으로 3,000～14,000 nm의 사이로 9,900 nm에서 최

대 정점을 이룬다. 이렇듯이 전자기적 에너지의 특성을

관찰, 파악을 통하여 원격탐사 기법이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식생과 빛의 상호작용은 흡수율(absorp-

tance), 투과율(transmittance), 반사율(reflectance)의 3가

지로구분할수있다(Hatfield and Pinter Jr., 1993). 1) 식

물이광합성작용을위해빛을이용하는것(absorptance), 2)

식생의식물조직을그대로통화하는것(transmittance), 3)

식물 표면으로부터 반사되는 것(reflectance). 이러한 속

성을 통해 식물잎으로부터반사되는빛의 분광학적 성질

과 식생의잎의색상으로 식생의스트레스와 식생 상태를

전자기적 에너지의 형태로 판별할 수 있다.

초기에는 Birth and Mcvey(1968)가 단순식생지수(Simple

Ratio, SR)를발표하였으며, 식생모니터링을위해개발된지수

중가장일반적인정규식생지수(NDVI)는 Rouse et al. (1973)

에의해개발되었다. 이는녹색식물의분포량과활동성, 광

합성흡수복사량등과같은것들의식생의정보를파악하기

수있으며, 인공위성의밴드들을통해식물고유의분광반

사도특성을이용한방법으로식생의생장상태를나타낼수

있다(Eq.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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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ungmicheon 16 day composite (b) Seolmacheon 16 day composite

(c) Chungmicheon 8 day composite (d) Seolmacheon 8 day composite

Fig. 1. Scatter Plots of NDVI from MODIS and COMS

여기서, 는 근적외선 밴드의 분광반사도, 는 적

외선 영역의 적색 밴드의 분광반사도이다. NDVI는 NIR

와 Red 밴드의 reflectance 비로 값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1에서 +1의 범위로 나타낼 수 있으며, 양수값(+1)은 녹

색식물의 증가, 음수값(-1)은황무지, 물, 눈, 구름등으로

식생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을 나타낼 수 있다.

식생지수는 여러외부조건에 의해 값이 변질및오차가

발생하게된다. 이에대해 Eidenshink and Faundeen (1994)

에서제안된MVC 방법은구름및대기에대한오염, solar

zenith angle, scan angle effects 등의 영향을 적게 받는

방법이다. 이는 NDVI의 변동성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동일한 위치의 화소에서 최대값 NDVI을 선택

하여 시공간적인오차를 보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다. MVC 방법을 사용 할 때 적절한 기간을 산정하는 것

이 중요하다. 최대치를 구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구름의

영향을줄여줄수 있지만짧은 기간에서의 NDVI의 변동

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3. 결과 및 고찰

3.1 COMS와 MODIS NDVI 비교 및 검증

본 연구에서는 COMS GOCI에서 산출된 NDVI의 자료

와 MODIS에서 제공되는 NDVI의 값을 비교하기 위하여

유량조사사업단에서 관리하는청미천과설마천두지점을

기준으로 비교·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MODIS NDVI는

식생의 변동성이크게 변하기않는다는 가정을 기본으로

16일 단위로 제공된다. 천리안 위성은 하루에 8번관측되

기 때문에 MODIS와의 비교를 위하여 MVC 방법을 통하

여 16일 단위의 식생지수를 산정하였다. 또한, 좀더짧은

기간 동안의 식생 변화를 관측하기 위하여 COMS NDVI

를 8일단위로산정하고MODIS NDVI는 16일관측값을기

준으로 식생지수의 변동성을선형으로 가정하여 8일 단위

의NDVI 값을산정하여비교하였다. 사용된검증방법으로

는Bias (mean error),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R),

평균제곱근 편차 (Root mean Square Error, RMSE), 결

정계수 (Correlation of Determination, R
2
)와 Pearson 상

관계수 (P)를 이용하였다. Bias와 RMSE는 0에 가까울수

록, 상관계수, 결정계수 및 Pearson 상관계수는 1에 가까

울수록 두 자료간의 유사성을 나타낸다.

Fig. 1(a)∼(d)를 보면 COMS와 MODIS에서 관측된

NDVI의 일치성을 나타낸 것이다. 청미천과 설마천에서

모두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전반적으로설마천에서

높은 일치성을 나타내었다. Table 3은 16일 단위 COMS

NDVI와 MODIS NDVI, 8일 단위의 COMS NDVI와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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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ungmicheon (b) Seolmacheon

Fig. 2. Time series of COMS NDVI (8-day composite and 16-day composite) and MODIS NDVI

Site Bias RMSE R
2

R P Slope Intercept

MODIS 16Day VS.

COMS 16Day

CMC 0.014 0.108 0.886 0.906 0.820 0.6262 0.1348

SMC 0.055 0.167 0.866 0.903 0.816 0.9723 -0.1105

MODIS 8Day VS.

COMS 8day

CMC 0.127 0.138 0.942 0.963 0.926 0.6351 0.1162

SMC 0.180 0.226 0.916 0.944 0.892 0.9678 -0.1359

Table 3. Statistical Results of Comparison between MODIS and COMS

단위의 MODIS NDVI를 비교한 scatter plot의 기울기와

절편및통계결과를나타내었다. 각비교에서나타난R은

0.90에서 0.96 사이의값을 가졌으며, R
2
는 0.86에서 0.94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청미천의 경우 8일 단위 NDVI 값의

비교와 16일 단위 NDVI 값의 비교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

났으나 설마천에서는 16일 단위 NDVI 비교 결과가 8일

단위 NDVI 비교 결과보다 높은 상관계수와 결정계수를

보였다.

또한, Fig.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OMS에서 산정된

8일 및 16일 단위 NDVI와 MODIS NDVI이 유사한 경향

성을 가지고 있음을알수 있다. 그러나 MODIS NDVI가

전반적으로 COMS NDVI에 비해 0.014에서 0.18의 Bias

값을 가짐을 통해 과대산정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선행연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Hmimina et

al. (2013)은 Fluxnet에 속해있는 7개의 지점을 선정하여

식물의 분광특성을 지상관측용 분광 측정기를 이용하여

산정된 NDVI와 MODIS에서 산정된 NDVI 값을 비교한

결과 식생 조건에 상관없이 MODIS NDVI가 지상에서 관

측된 NDVI보다 과대 산정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3.2 식생지수 분포 지도 비교

두 지점(청마천, 설미천)에서 COMS와 MODIS NDVI

의 유사성을바탕으로 식생지수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비

교를 수행하였다. COMS와 MODIS NDVI의 공간적 분포

를 분석하기 위해 두 위성에서 관측한 한반도 영역에서의

식생지수의 공간 분포와더불어 두 인공위성 기반 식생지

수의 잔차를 구하여 이를 공간적인 분포로 나타내었다

(Fig. 3).

Fig. 3에서확인할수있듯이, 한반도영역에서의COMS

에서 관측된 NDVI와 MODIS에서 관측된 NDVI의 경향

이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자료간의 공간적인 값

의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Fig. 3(c)와 (f)에잔차를 나타내

었다. 이 그림에서 나타나 있듯이 전반적으로 작은 잔차

(0∼0.2)를 보이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지역

에서 0.5까지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Fig.

3(c)에서는남부지방에서 상대적으로 고도가높은 지역에

서잔차가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차이

는 식생의 생장기에 지표면 온도와 NDVI가 역관계를 보

인다는 Sun and Menas (2007)를 통해서설명 할 수 있다.

Sun and Menas (2007)에 따르면,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지표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MODIS NDVI 값이 상

대적으로 높게 산정된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COMS와 MODIS가 관측되는 시간에 따른차이, 구름, 에

어로졸과 같은 대기 인자들에 의한 산란과 발산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잔차가 발생할 수 있다.

COMS GOCI는 하루에낮시간 동안 8번관측하는 반

면에 MODIS sensor는 overpass time에 의해 하루에 1∼

2회관측된다. 이는더많은 인공위성 이미지를 관측함에

따라 GOCI sensor의 값이 MODIS의 값보다 구름 및 에

어로졸과 같은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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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7. 11

(a) COMS NDVI (b) MODIS NDVI (c) Bias of COMS and NDVI

2013. 07. 11

(d) COMS NDVI (e) MODIS NDVI (f) Bias of COMS and NDVI

Fig. 3. Spatial Distribution of NDVI from COMS and MODIS

4. 결 론

식생지수에 대한 분석은 수문학, 생태학의 이해에 필요

한 연구로써, 각종 기상, 수문, 생태 및 환경 등에 영향을

끼치고 효율적인 수자원관리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로

널리이용된다. 특히, 식생지수의 분석을통하여효율적인

농업관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뿐만아니라 식생지수

기반의 가뭄 지수를 산정함으로써가뭄의 분석및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에 유용하다

(Park, 2013). 특히,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하여 산출된 식

생지수 데이터는 미 관측지역에서 식생의 변동성이 파악

할뿐만아니라 시공간적인 변동성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COMS NDVI의 적용성을 판별하기 위

해 MVC 방법을 활용하여 8일과 16일 단위의 NDVI값을

산출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진

MODIS NDVI값과 비교 검증을 실시하였다. 청미천과설

마천에서의 두 위성자료의 시계열자료를 확인한 결과 유

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시공간적 분

포를바탕으로 두 자료에 대한 공간분포와잔차를 나타내

었다. 두 인공위성 자료의 전반적인 결과는 비슷하게 나

타났으나, 고도가높은 지역에서는높은잔차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전반적으로전지역에서

낮은잔차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COMS NDVI의 적용가

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높은 고도에서의큰잔차를 발

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

고, 한반도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식생지수

를 통해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강우, 증발산 등 각종 수문

기상인자 산정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리적인접촉이 이루어지지않고목표물에 대한 정보

를얻는 원격탐사 기술의 발전은 식생의 물리적인 생물학

적스트레스를 판단하는 능력을크게 향상시켰으며, 인공

위성 식생영상자료(NDVI, EVI and LAI, etc)는 광범위하

게 식생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장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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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인공위성 기반 식생자료의 확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공간적인 식생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렇지만, 토양의색과 수분조건, 대기의 조건, 양방

향의 반사조건등으로 많은오차가 발생하게 되므로 인공

위성뿐만 아닌 실측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보정방법으로

외부적인 조건의 영향을받지않고 식생만의 특성만을 판

별할 수 있는 지수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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