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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abnormal weather events and crop damages occurred frequently likely due to 

climate change. The importance of meteorological data in agricultural research is increasing. 

Researchers can download weather observation data by accessing the websites provided by 

the KMA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nd the RD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owever, there is a disadvantage that multiple inquiry work is required when a large amount 

of meteorological data needs to be received. It is inefficient for each researcher to store and 

manage the data needed for research on an independent local computer in order to avoid this 

work. In addition, even if all the data were downloaded, additional work is required to find 

and open several files for research. In this study, data collected by the KMA and RDA were 

uploaded to GitHub, a remote storage service, and a package was created that allows easy 

access to weather data using Python. Through this, we propose a method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and usability of meteorological data for agricultural personnel by adopting a 

method that allows anyone to take data without an additional authent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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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배경 및 요약

농업은 기상에 매우 민감한 산업이다. 농업 분야에

서의 기후변화는 농작물의 재배 적지를 변화시키고, 

생산량이나 품질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빈발한 이상

기상의 경우 농업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된다(Park et 

al., 2021). 이상기상 현상이란 기온, 강수량 등의 기후

요소가 평년값에 비해 크게 벗어난 기상현상을 의미하

며,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에서는 25년에 1회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는 특이하고 아주 드문 기상현상으로 정의한다(Sim 

et al., 2018).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KMA, 2020)에 

의하면, 농작물의 개화기인 4월에 이상 저온으로 인해 

과수 및 밭작물 등 43,554ha에 해당하는 농작물에 피

해가 발생했다. 7∼8월에는 기록적으로 긴 장마와 많

은 강수량으로 인해 33,492ha의 농작물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2021년에도 1월 한파, 4월 이상 저온, 7월 

집중호우 및 7∼8월 폭염 등 이상기상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었다(KMA, 2021).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빈도가 매년 증가할 경우, 향후 우리나

라 식량안보에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Jeong 

et al., 2020). 따라서 농업 분야의 기상을 이용한 연구

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을 통해 지상, 해양, 고층, 항공관측, 위성, 레이더, 수

치예보모델자료 등 총 30종류의 날씨 데이터를 제공

하고 있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종관기상관측(ASOS, 

Automated Synoptic System)지점은 현재 96개, 자동

기상관측(AWS, Automatic Weather System) 지점은 

527개, 농업기상관측(AAOS, Automated Agriculture 

Observing System) 지점은 11개 지점이다. 농촌진흥

청에서는 농업기상정보 서비스인 농업날씨365(https:// 

weather.rda.go.kr)를 통해 약 211개 지점의 자동기상

관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두 사이트에 접속하면 누

구나 연구에 필요한 기상관측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대량의 기상자료가 필요할 때는 여러 번의 설정이 필

요한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기상자료개방포털은 로

그인 한 회원을 기준으로 일별 자료는 최대 10년까지 

시간자료는 1년, 분자료는 1일 자료만 조회 및 다운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지점 및 년도 별로 묶인 파일셋을 

다운 받아야 한다. 농업날씨365 역시 일반 연구자가 

사이트에 접속해 기상자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한 번

에 한 지점씩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조회할 수 있다. 

이마저도 기간으로 조회할 경우 습도, 풍향, 풍속, 일

조 시간, 토양수분 등 농업 연구에 필요한 정보는 제공

되지 않아 일별로 따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

재한다. 이렇게 자료를 모두 다운로드 했다고 하더라

도 여러 개의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후 작업을 위해 

다시 열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한번 더 수반된다. 

또, 연구자는 간단한 조회작업을 위해서도 매번 파일

을 다운로드해 확인해야 한다.

매번 이 번거로운 작업을 피하고자 각 연구자가 연

구에 필요한 자료를 독립적인 로컬 컴퓨터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에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예를 들어 의

도치 않은 수정이나 손상을 감지할 방법이 없고 요즘

과 같이 노트북, 데스크톱, 재택근무로 인한 멀티 디바

이스가 일반화된 환경에서는 자료 복제의 불편함이 수

반된다. 또한 관리하는 데이터가 늘수록 원하는 데이

터를 찾거나 가진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간도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네트워크의 발달로 빠른 데이터 통신

이 가능해진 요즘, 데이터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원격 저장소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

다(Lee and Lee, 2011). Cho et al.(2020) 은 전남 보성

의 영농형 태양광 하부에서 가을보리 재배 기간 동안 

관측된 미기상 자료를 원격 저장소 호스팅 서비스 중 

하나인 깃허브(GitHub)에 업로드하여 자료를 공유하

는 데 이용했다. Kim et al.(2021) 은 또한 전남농업기

술원 실험 논 포장에서 관측된 직달일사량과 산란일사

량을 csv 파일로 정리하여 깃허브에 업로드 함으로서 

공개하였다.

깃허브(GitHub)는 분산 버전관리 시스템인 깃(Git)

을 기반으로 하는 오픈 소스 소셜 코딩 서비스로, 소프

트웨어 저장과 버전 관리, 개발자 커뮤니티의 협업과 

온라인 교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깃허브

의 핵심 기능은 깃의 원격 저장소 호스팅인데, 이를 

통해 프로그램 소스뿐 아니라 일반 파일 및 자료를 

쉽게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Kang 

et al., 2017). 2022년 10월, 깃허브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 인기도(PYPL, Popularity of Programming 

Language)를 통해 파이썬(Python)이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성장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언어라고 발표했다. 

파이썬이 웹이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뿐만 아

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받는 이유는 수치 연산

의 프로그래밍 및 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IoT)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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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공학 분야에서 활용성과 효율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오픈소스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해 사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 통계 

분석 및 시각화에 용이한 Numpy, Scipy, matplotlib등

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한

다(Lee, 2016). 농업연구에서도 파이썬은 각종 작물 

및 병해충 모형 개발이나 분석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언어이다. Jang et al. (2020) 등은 국내 공공기상데이

터를 이용해 전날의 토양수분 및 기상정보를 가지고 

다음 날의 평균 토양수분을 예측하는 5가지 모델을 

파이썬 언어를 이용해 제작하고 성능을 비교했다. Hur 

et al. (2020) 은 남한 지역 기후 변화량 평가를 위해 

생산한 고해상도 농업기후 자료 정보를 파이썬 패키지

를 이용해 공개한 바 있다. 

기상청과 농촌진흥청에서 대량의 기상자료를 받는 

방법으로는 기상자료개방포털과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를 이

용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데이터를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 규칙이며, 외부 

제3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공개한 것을 

오픈 API라 한다(Noh and Son, 2021). 공공데이터포

털에서도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오픈 

API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는 ‘사용요

청’ 후 발급받은 오픈 API 인증키를 이용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API는 자료 및 서비스를 표준화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누구나 동일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

다. 그러나 오픈 API를 통한 자료는 제공하는 메소드 

형태가 제한적이며, 사용자는 JSON 형태의 파일을 읽

기 위해 환경을 구성하고 원하는 자료를 원하는 형태

로 가져오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API 인증키

는 개인에게만 할당되는 것으로, 사용자마다 인증키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 저장소 서비스에 자료를 업로

드하고 API 키 확인 등과 같은 추가적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자료를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여 

농업 관계자들의 기상자료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상자료를 수집

한 후 앞서 설명한 깃허브에 업로드 하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파이썬을 이용해 기상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제작한 후 이를 평가하고자 한다.

II. 자료 및 방법

2.1. 기상자료 수집 및 처리

기상청 방재기상관측기(AWS)와 종관기상관측기

(ASOS)의 일별 관측(또는 집계) 자료와 농촌진흥청

의 기상관측기(AWS)의 일별 농업기상 관측자료를 

수집하였다. 기상청 기상자료는 기상자료개방포털

(https://data.kma.go.kr)의 ‘종관기상관측’, ‘방재기상

관측’을 이용했으며, 종관기상관측자료는 1971년부터 

2021년까지, 방재기상관측자료는 1996년 12월 31일

부터 2021년까지 수집하였다. 농촌진흥청 기상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 go.kr)에서 제공하

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상관측자료 API를 이용해 2010

년부터 2022년 8월 30일까지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

집한 기상청 자료는 결측과 누락을 포함하여 물리 한

계 검사, 기후 범위 검사, 지속성 검사를 수행하여 이

상 값을 탐지하였다.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 

5조에 따라 종관기상관측자료와 방재기상관측자료의 

데이터 품질 담당부서는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이다. 따라서 이상 값 탐지는 국가기후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프로세스”를 준

Fig. 1. Meteorological data redistribution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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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농촌진흥청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측과 누락에 대한 이상 탐지를 확인하였다. 

그 후 NCAM (National Center for Agro Meteorology)

에서 제공한 기상청의 기상관측 raw 자료와 국립농업

과학원에서 운영하는 농업날씨365(https://weather.rda. 

go.kr)를 참고해 탐지된 이상 자료의 복구를 시도하였

으며, 해당 자료로 보완할 수 없는 부분은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위 방법으로 처리한 기상청과 농촌진흥청 기상관측

자료는 일별, 지점별로 재구성한 후 각각 깃허브 저장

소에 오픈 프로젝트로 공유해 누구나 쉽게 자료에 접

근할 수 있게 하였다(https://github.com/dogbull/kawos, 

https://github.com/yanghjep/rdawos).

2.2. 패키지 제작

깃허브를 참조하여 업로드된 기상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Java, C, C++, C#, 파이썬, JavaScript, 

Visual Basic, NET, R, PHP 등 수많은 프로그래밍 

Package Function Description

pykawos

read_stations

Inquiry asos/aws station list

ex) read_asos_stations() / read_stations(‘asos’) or

read_aws_stations() / read_stations(‘aws’)

read_single_point

Inquire data from a single asos/aws point

ex) read_single_point(‘asos’, 108, ‘20210101’, ‘20211231’) or 

read_asos_single_point(108, ‘20210101’, ‘20211231’)

read_multi_point

Inquire data from a asos/aws multi point

ex) read_multi_point(‘asos’, ‘20210101’) or 

read_aws_multi_point(‘20210101’)

pyrdawos

read_stations
Inquiry all station list

ex) read_stations

read_single_point
Inquire data from a single point

ex) read_single_point(‘13718A001’, ‘20210101’, ‘20211231’)

read_multi_point
Inquire data from a multi point

ex) read_multi_point(‘20210101’)

Table 1. Functions provided by ‘pykawos’ and ‘pyrdawos’ 

Fig. 2. A python code snippet of ‘pykawos’(L) and ‘pyrdawo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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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파이썬을 이

용했으며, 파이썬에서 활용할 수 있는 pandas, geopandas, 

dateutill 모듈을 이용해 깃허브에 업로드되어있는 기

상자료를 불러올 수 있게 하는 패키지인 ‘pykawos’, 

‘pyrdawos’를 제작하였다. 

두 패키지는 각각 기상청의 종관기상과 방재기상, 

농촌진흥청의 기상자료를 불러올 수 있으며, 각 기상

자료의 관측지점 역시 프로그램 함수 호출 한 번으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기상자료 조회 시에는 특정 

지점에 대한 장기간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거나 모든 

지점의 특정 날짜의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해당 패키지는 PyPI (The Python Package Index; 

https://pypi.org)에 등록되어 있어 pip 명령어를 통해 

간단히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깃허브에 프로젝트를 업

로드(h t t p s : / / g i t hu b . c o m /d og bu l l / p yk a w o s , 

https://github.com/yanghjep/pyrdawos) 해 사용법과 

소스 코드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III. 사용 방법

개발한 패키지 중 ‘pykawos’의 간단한 응용사례를 

보이기 위해 구글 코랩(Google Colab)을 이용했다. 사

용자가 작성한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다운 받고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

한 외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등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팅 환경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코랩을 이용하면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누구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임의의 파이썬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다. 코랩에도 몇 가지 제약사항

이 존재하지만 간단하게 데이터를 조회하기에는 충분

할 것이다. 

먼저 기상청 기상자료에 대한 조회를 위해 pip 명령

어로 pykawos를 설치한다. pykawos와 pyrdawos은 모

두 ‘read_station’ 명령어로 관측지점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Fig. 3은 기상청 종관기상관측지점의 history

와 현재까지도 관측하고 있는 지점 리스트를 조회하는 

방법을 보여준 그림이다. 

기상청 종관기상관측자료와 방재기상관측자료를 

이용해 최근 연평균 기온의 변동을 조회하고자 한다. 

Fig. 4와 같이 read_single_point 명령어를 통해 충주

(127) 지점과 안성(516)지점의 2010년부터 2021년까

지의 기상자료를 불러왔다. 두 지점의 11년 데이터를 

불러오는 데는 약 3초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후 각 

데이터를 groupby와 mean을 통해 연도별로 평균하였

다. 그 후 matplotlib 모듈을 이용해 두 지점의 2010년

부터 2021년까지의 연평균 기온 그래프를 그려주

었다.

충주와 안성지역의 지난 11년간 연평균 기온의 변

동은 Fig. 5와 같이 나타났다. 두 지점을 비교해보면 

안성지역보다 충주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더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많게는 1.1℃, 적게는 약 0.2℃의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두 지역 모두 연평균 기온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 5년간 

기온이 1.2℃ 이상 상승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기

Fig. 3. A python code of ‘pykawos’ package installation and weather observation point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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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python code of weather data inquiry and code for graph display using ‘pykawos’.

Fig. 6. Scatter plot of daily minimum and maximum temperature over the Korean peninsula

on January 1, 2021.

Fig. 5. Trends of average temperature in Chungju and Anseong for 11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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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이 약간 떨어졌다가 그 후 2021년까지 기온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지점 모두 

기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 2016년은 전 지구

의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로 높았던 해로, 우리나라 평

균기온 역시 평년(12.5℃)보다 1.1℃ 높아 1973년 이

래 최고 1위를 기록한 해였다. 이때 폭염 및 가뭄으로 

인하여 16,599.7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KMA, 2016).

이번엔 특정 날짜에 대한 모든 관측지점의 값을 한 

번에 반환하는 read_multi_point 명령어를 이용해 

2021년 1월 1일 기상청 방재기상관측지점의 기상자료

를 조회했다. 관측값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측지

점의 위칫값도 함께 반환하므로 그림과 같이 간단한 

명령어를 통한 시각화가 가능하다. 

IV.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농업연구자들의 기상자료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이고자 기상자료를 모아 원격저장소 호스

팅 서비스인 깃허브에 업로드하고, 이를 쉽게 가져올 

수 있는 파이썬 패키지를 제작하였다. 그 후 구글 코랩

을 통해 기상청 종관기상관측과 방재기상관측 두 지점

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년의 자료를 조회하

고 간단한 변동을 살피는 작업을 통해 패키지의 편의

성을 평가하였다. 이 자료를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조

회하고자 한다면 ‘종관기상관측’, ‘방재기상관측’ 탭 

각각에서 csv나 excel 파일로 자료를 다운로드 해 확인

해야 하고, 일기상관측자료의 경우 한 번에 최대 10년

씩만 조회할 수 있어 각각 두 번씩 총 네 번의 조회작

업을 거쳐야한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패키지를 이용

하면 구글 코랩 내에서 간단한 명령어로 한 번에 자료

를 조회할 수 있으며, 자료를 다운로드 하는 데 걸린 

시간은 3초가 채 되지 않았다. 불러온 자료는 다시 파

일을 열거나 하는 작업 없이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 

만일 특정 일자의 모든 관측지점 값을 조회하기 위해

서는 늘어난 지점 수만큼 자료 다운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본 논문에서는 간단한 명령어로 짧은 시간

에 전체 관측지점의 자료를 조회한 후 2021년 1월 1일

의 전국 최저기온 및 최고기온을 시각화했다.

기상자료와 같은 공공데이터의 경우 공공기관의 사

이트나 API로 제공하는 자료는 ‘공신력’을 가지고 있

다. 본 패키지를 이용해 제공하는 자료가 이러한 정도

의 자료 신뢰성, 즉 공신력에 도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논문의 패키지는 사용자의 

기상자료 이용 편의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

증 절차나 환경 구축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파이썬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도

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대량의 기상자료가 필요한 작

업이나 기상자료를 저장한 기기가 없는 곳에서도 소프

트웨어 도구를 이용 가능한 기기만 있다면 언제 어디

서든 연구 및 분석이 가능하고, 기상관측지점 조회나 

기상자료를 이용한 간단한 모델 구동 등이 더욱 간편

해질 것이다. 또한 굳이 사용자가 기상자료를 저장해

두기 위한 공간을 따로 할당하지 않아도 된다. 웹에 

업로드된 자료를 언제든 불러와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농촌진흥청의 경우 현재에는 운영하지 않는 관

측지점의 기상자료는 더 이상 농업날씨365를 통해 조

회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역시 깃허브에 자료가 저

장되어 있으므로, 언제든 과거 관측지점의 자료를 조

회할 수 있을 것이다. 기상자료는 모두 기상청과 국립

농업과학원에서 공공누리의 제1유형으로 공개한 자료

임을 확인했다. 공공누리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로 공공

기관이 4가지 유형 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중 제1유형은 

출처를 표시할 경우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하

고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또한 가능하다.

수집한 기상자료와 제작한 패키지는 모두 깃허브의 

공개 저장소에 출처 표시와 함께 업로드했다. 깃허브

는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인 깃을 기반으로 한다. 깃의 

분산 버전 관리 기능은 개인이 저장소 전체를 복사해 

개별 작업이 가능하고 원격 저장소를 통해 여러 참여

자의 자료 수정 및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버전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 소스 코드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거나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version control, 2021). 

깃허브에서 제공하는 포크(fork) 기능은 공식적으로 

프로젝트의 재사용이 허가된 오픈 프로젝트를 자신의 

계정의 원격 저장소에 그대로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다(Kang et al., 2017). 이 기능을 이용해 타인의 프로

젝트를 자신의 저장소에서 수정할 수 있으며, 원래의 

프로젝트 주인에게 수정사항 반영을 요청할 수도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자료 재배포 패키지에 대한 가

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존재

한다. 현재 깃허브에 저장한 기상청 기상자료는 2021

년까지의 일 기상관측 자료이고, 농촌진흥청 기상자료

는 2022년 8월까지의 일 기상관측자료이다. 농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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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양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시간별 기상관측자료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시점까지의 기상자료를 

꾸준히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깃허브의 기능을 이

용하면 여러 사용자를 통해 이러한 자료 자체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기능에 대한 개선까지 자유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에서 제공되는 자료 품질 자

체에 대한 아쉬움 역시 존재한다. API를 통해 수집한 

농촌진흥청 기상자료의 경우 약 37개 지점의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또,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강우

량 자료의 품질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농업날씨365에서 제공하는 시간별 자료에는 2020년 

8월 10일, 안성시 보개면에 17시부터 22시까지 시간

마다 16.5mm 이상의 비가 내렸다고 기록되었으며, 23

시에는 31.5mm의 강우가 기록되었다. 같은 날, 일 강

우량 기록에 따르면 안성시 보개면에 내린 총 강우량

은 31.5mm이다. 같은 지점의 2020년 8월 3일 기록에

는 13시부터 23시까지 10시간 동안 시간별 강우량이 

100mm가 넘는다. 따라서 추후 시간별 자료를 추가할 

경우 자료 자체의 품질에 대한 관리 역시 고민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적  요

농업은 기상에 매우 민감한 산업으로, 따라서 농업 

분야의 기상을 이용한 연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연구자들은 기상청과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기상

정보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해 기상관측자료를 다운

로드할 수 있다. 그러나 대량의 기상자료를 받아야 할 

때는 여러 번의 조회작업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본 

데이터 논문은 기상청과 농촌진흥청에서 수집한 자료

를 원격 저장소 서비스인 깃허브에 업로드하고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인 파이썬을 이용해 기상자료에 쉽게 접

근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제작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자료를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여 농업 관계자들의 기상자료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자료와 패키지는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인 깃에 업로드하여 수정 및 

관리가 용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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