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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수자원 분야에서 은 유역을 분할하고 하천망을 생성하며 유역 범위 내에서 지형인자를 계산하는 과DEM

정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치지도의 등고선이나 영상으로부터 추출된 은 나. DEM sink flat

와 같은 오류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류들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area , .

본 연구에서는 에서의 를 제거하기 위하여 알고리즘 와 을 포함하DEM sink breaching (Grabercht Martz, 1996)

는 과 와 를 이용하였으며 를 처리하기 위filling method(Jenson Domingue, 1988; Martz Jong, 1988) , flat area

해서는 와 를 이용하였다 또한 흐름방향을 결정하기 위해combined gradient method(Grabercht Martz, 1996) .

서는 방향법 과 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보정된 을 이용하여 흐8 (O'Callaghan Mark, 1984) . DEM

름방향과 흐름누적수를 계산한 후 하천망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하천망은 와 을. ArcView 3.2a TOPAZ v3.1

적용한 에서의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의 오류수정을 위한 알고리즘이 적절히 구현된 것을 확WMS v6.1 , DEM

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보정기술은 을 수자원 분야에 이용하기 위해 필요. DEM DEM

한 와 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ink flat area .

핵심용어핵심용어핵심용어핵심용어 :::: 하천망하천망하천망하천망DEM, sink, flat area,DEM, sink, flat area,DEM, sink, flat area,DEM, sink, fla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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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은 항공사진이나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영상분석과 수치지도의 등고선을 이용한 보간법DEM

등을 통해서 구축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성에 사용되는 원시 자료인 영상자료나 등고선. DEM

이 가지고 있는 오류와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류를 포DEM

함할 수 있다 와 의 오류 중 물의 흐름을 저해하는 와 흐름 방향(Garbrecht Martz, 1999). DEM sink

을 결정할 수 없는 는 유역의 지표면 흐름의 결정 하천망의 추출 및 유역경계의 생성시flat area ,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의 합리적인 변형을 통하여 물의 흐름이 원활히 이. DEM

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와 를 제거하기 위한 연구로 국외의 경우 년대 중. Sink flat area 1970

반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세기 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 중 수자원의, 21 “『 』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 의 세부과제인 개발 과제를 통하여 수행 중에 있다” “HyGIS ” .

와 의 정의와 의 정의와 의 정의와 의 정의2. Sink flat area2. Sink flat area2. Sink flat area2. Sink flat area

는 의 특정 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셀들의 고도가 대상 셀보다 높거나 두 셀의 흐Sink 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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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이 각각 반대여서 흐름경로가 무한 루프를 나타낼 때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물의 흐름이,

하류방향으로 발생되지 않은 셀 혹은 여러 셀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따라서 의 판별을 위해서. sink

는 모든 셀에 대해 직접적인 물의 유출경로를 따져 보아야 하며 인 셀로 흐름이 모이는 셀들, sink

의 집합을 의 기여영역이라고 한다 는 에서 동일한 고도를 가지는 두 개 이상sink . Flat area DEM

의 셀이 인접해 있고 대상 셀보다 낮은 고도를 가지는 셀이 인접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되며, sink

와 마찬가지로 흐름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로 설정된 영역 중 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셀의 고도가flat area flat area flat

내부 셀의 고도보다 모두 높을 경우 이를 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함몰된 라 한area sink , flat area

다 따라서 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셀의 고도가 내부 셀의 고도보다 항상 높고. sink sink sink ,

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셀 중 하나 이상의 고도가 내부의 고도와 동일 한flat area flat area

값을 가지게 된다.

보정보정보정보정3. Sink3. Sink3. Sink3. Sink

에 존재하는 를 보정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는 과DEM sink smoothing method(O'Callaghan

김경탁 등 등이 있다Mark, 1984), filling method, Distance Weighting method( , 2004) . Filling

는 영역으로 검색된 부분 중 잠재유출구의 고도보다 낮은 고도를 가지는 셀을 잠재유method sink

출구와 동일한 고도로 일률적으로 보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처리된 부분은 로 변. sink flat area

환되며 원시 에 존재하고 있던 와 함께 처리된다 는 영역을, DEM flat area . Filling method sink flat

로 전환함으로써 결국에는 처리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서 실제 지area flat area ,

형과 유사한 형태로 보정이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정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가. sink flat area

발생함으로써 처리 시간이 길어지는flat area

단점이 있다.

기존의 는 내에 존재filling method DEM

하는 모든 의 발생 원인을 영역의 고sink sink

도가 과소평가되었기 때문이라고 가정하는 접

근법이다 그러나 고도가 과대평가된 하류부의.

셀 때문에 흐름이 막혀서 가 발생하는 경sink

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과대평가,

된 하류부의 장애물을 없애는 것 이(breaching)

장애물 때문에 생겨난 를 채우는 것보다sink

더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와Grabercht Martz(1996)

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breaching .

에서는 알고리즘을 적용한breaching filling

를 이용하여 에서의 를 보정하method DEM sink

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단일 셀로 이루어진

및 함몰된 를 보정할 수 있다 그sink flat area .

림 은 검색된 를 처리하는 흐름도를 나타3 sink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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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처리처리처리4. Flat area4. Flat area4. Flat area4. Flat area

본 연구에서는 를 이용한combined gradient method flat

처리기술을 개발하였다 에서는area . Combined gradient method

검색된 에 대하여 과flat area “gradient towards lower terrain"

정과 과정을 수행한다 이“gradient away from higher terrain" .

때 과정은 알고리즘에“gradient towards lower terrain" relief

서와 같은 방법으로서 를 낮은 지형으로 향하게 보정하flat area

며 과정은 높은 지형으로, “gradient away from higher terrain"

부터 멀어지는 경사를 부여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과정이다.

기존에 널리 이용되던 알고리즘과 본 연구에서 적용한relief

를 이용한 처리 결과를 비교combined gradient method flat area

하면 그림 와 같다 그림 에서는 저지대 부근에서 저지대 방2 . 2(a)

향으로 평행한 흐름을 가지는 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그림,

에서는 이러한 셀들이 대폭 감소하고 주수로 형태로 흐름방향2(b)

이 유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정기술 적용보정기술 적용보정기술 적용보정기술 적용5. DEM5. DEM5. DEM5. DEM

본 연구에서 개발한 보정기술을 이용하여 하천망을 추출하고 국외의 상용프로그램을DEM

이용해서 추출한 하천망과 비교함으로써 개발된 보정기술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에DEM . 3

서는 개의 하천망을 비교하고 있으며 파란색은 수치지도의 하천레이어를 이용하여 작성한 하천4 ,

망이며 황색은 녹색은 그리고 적색은 에서 추출한 하천망을 각ArcView 3.2a, WMS v6.1 HyGIS

각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보정기술은. DEM HyGIS(Hydro Geographic Information

의 보정 모듈에 포함되어 있다System) DEM .

그림 에서 지형의 기복이 크게 나타나는 하천 상류의 산지 부분에서는 개의 하천망이 모두3 4

실제의 하천망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천의 중하류를 중심으로 비.

교하면 그림 및 와 같다 그림 와 에서 에서 추출한 황색 하천망은3(b) 3(c) . 3(b) 3(c) ArcView 3.2a

평지 부분에서 평행한 직선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는 가 알고리즘을 이용하, ArcView 3.2a Relief

여 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녹색하천망과 적색 하천망은 평지 부분에서도 곡flat area .

선형태의 주수로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 주변. combined gradient method flat area

의 높은 지형의 영향을 반영하여 주수로 방향으로 흐름을 유도하는 특징은 반영한 것이다.

결론결론결론결론6.6.6.6.

본 연구에서는 의 오류를 수정하고 흐름방향과 흐름누적수를 계산한 후 하천망을 추출DEM ,

하였다 하천망 추출결과는 와 을 적용한 에서의 결과와 비. ArcView 3.2a TOPAZ v3.1 WMS v6.1

교하였다 하천망 비교결과 상류부에서는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하류부에 있. .

는 평탄한 지형에서는 의 하천망은 평행한 직선형태의 지류를 나타내고ArcView 3.2a , WMS v6.1

과 본 연구에서의 하천망은 주수로 형태의 하나의 하천망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고 지 대고 지 대고 지 대고 지 대 평 탄 지평 탄 지평 탄 지평 탄 지저 지 대저 지 대저 지 대저 지 대고 지 대고 지 대고 지 대고 지 대 평 탄 지평 탄 지평 탄 지평 탄 지저 지 대저 지 대저 지 대저 지 대

(a)

(b )

그림그림그림그림 2222 처리 결과처리 결과처리 결과처리 결과. Flat area. Flat area. Flat area. Flat area



연구에서는 의DEM 오류수정을 위한 알고리즘

이 적절히 구현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을 수자원 분야에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DEM

와 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sink flat area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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