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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대상유역 대상유역 대상유역 대상유역 및 및 및 및 적용절차적용절차적용절차적용절차

   본 연구의 대상유역은 국내의 여러 유역 중 수문자료의 계측기간이 오래되었고, 관리가 비교적 

양호한 유역인 국제수문개발계획(IHP)의 대표유역인 보청천 유역을 연구 대상유역으로 선정하였

다. 보청천 유역은 금강수계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역면적은 476.5 , 하천연장 49 의 

중소유역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설치한 12개의 우량관측소와 5개의 수위관측소가 설치되어 자료의 

습득이 용이하고 결측자료의 보완이 잘 이루어져 있는 곳이다. 자기우량관측소에 대한 정보는 표 

2와 같다

         

Gauging

Station

Height Above 

M.S.L(m)

Location

Longitude Latitude

No.1 묘금 140.0 127°44′05″ 36°16′25″

No.2 청산 120.0 127°47′45″ 36°20′40″

No.3 능월 180.0 127°44′09″ 36°22′15″

No.4 증눌 180.0 127°52′42″ 36°23′48″

No.5 관기 160.0 127°49′24″ 36°25′59″

No.6 평온 200.0 127°54′05″ 36°26′43″

No.7 삼가 380.0 127°51′44″ 36°29′21″

No.8 송죽 130.0 127°44′13″ 36°26′08″

No.9 삼산 150.0 127°43′07″ 36°28′58″

No.10 동정 210.0 127°40′00″ 36°28′16″

No.11 이원 220.0 127°40′47″ 36°32′26″

No.12 안내 80.0 127°39′52″ 36°33′29″

  

  보청천 유역의 공간적 강우특성, 즉 강우 관측소간의 거리에 따른 강우량의 상관성 및 공간 강

우량 추정오차를 분석하기 위해 12개 우량관측소로부터의 자료를 수집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하

였다. 산정된 확률강우량을 이용하여 구해진 semivariance에 의해 semivariogram을 그리고, 그

려진 semivariogram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수학적 함수모델중의 하나를 선택하고 sill과 range, 

nugget effect의 유무를 판단한 후, 선택된 수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보간하고자 하는 미지점과 대

상유역안의 모든 다른 기지점들간의 공간적인 상호관계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로부터 격자 간격으

로 구성된 보청천 유역의 격자 시스템에 대해여 크리깅 분석을 수행하여 격자기반 공간 확률강우

량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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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차후 다양한 홍수강우의 공간분석을 통하여 기상레이더 자료

로 제공 될 수 있는 공간 강우 자료의 해석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격자기반

의 유출해석을 위한 시공간적인 변화를 효과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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