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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통합 물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월별 일강수량 예측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

였다 선행시간 일 예측에 대해서는 기상청 생성 수치모의. 2 RDAPS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를 기반으로 강수진단모형인 을 이용하여 지형효Prediction System) QPM (Quantitative Precipitatiom Model)

과를 보정하였으며 선행시간 일에서 일까지의 예측에 대해서는, 2 8 GDAPS (Global Data Assimilation and

모의결과를 을 이용하여 보정하였고 선행시간 일 이후의 예측값은 통계적 기법을Prediction System) QPM , 10

이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통계적 기법으로는 과거 년간의 관측된 강수경향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 20

였다 강수진단모형 은 등이 제안한 바 있는. (QPM) Misumi et al. (2001), Bell (1978), Collier (1975)

의 모형으로서 이들 모형은 소규모 지형 효과를 고려한 강수량을 산출하는 진단 모형이다Collier-type . QPM

은 중규모 예측 모형으로부터 계산된 수평 바람 고도 기온 강우 강도 그리고 상대습도 등의 예측 자료를, , , ,

이용하고 중규모 예측 모형에서는 잘 표현되지 않는 소규모 지형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중규모 예측 모형에,

서 생산된 상대적으로 성긴 격자의 강수량 예측 값을 상세 지역의 지형을 고려한 강수량 예측 값으로 재구

성하게 된다 은 중규모 모형으로부터 나온 자료를 초기 자료로 이용하고 간격의 상세 지형을 반. QPM 3 km

영하는 모형으로 소규모 지형 효과를 표현함으로써 상세 지역에서의 강수량 산출과 지형에 따른 강수량의

분포 파악이 용이할 뿐 아니라 계산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

핵심용어 정량적 월강수예측 실시간 통합 물관리 시스템핵심용어 정량적 월강수예측 실시간 통합 물관리 시스템핵심용어 정량적 월강수예측 실시간 통합 물관리 시스템핵심용어 정량적 월강수예측 실시간 통합 물관리 시스템: , RDAPS, GDPAS, ,: , RDAPS, GDPAS, ,: , RDAPS, GDPAS, ,: , RDAPS, GDPAS, ,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실시간 물관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홍수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댐 관리의 효율을 최대화하

는 것이다 과 최근 한반도 각 지역에서는 특히 여름철의 기록적인 폭우 초대형 태풍 등(Mao Mueller, 2000). ,

과 같은 갖가지 기상이변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에 상응할 정도의 피해를 초래하는 이러한 기상.

현상들에 대해 적당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댐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극심한 기상현상,

들에 대한 초기 경보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량적 강수예보 나 정량적 확률강수예보 는 엄청난 폭우 등에 대비하여 경고체제를 갖추기 위(QPFs) (PQPFs)

한 가장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와(Bright Mullen, 2002).

극심한 기상현상 등의 짧은 시간내에 빠르게 발생하거나 매우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량적 강수예보나 정량적 확률강수예보는 정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어느 정도 이전 시간에 발표된 예측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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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국지적 지역적인 상세정보를 재빨리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미세격자 규모의 비정역학모델을 사용할 경우 계산량이 매우 많아지기 때문에.

장시간의 모델 적분시간뿐만 아니라 상당한 컴퓨터 자원을 필요로 하며 실제 예보를 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

시간적 제약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미세격자규모의 강수량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엄청난 계산량을 요구하는 미세격자규모의 역학적물리적 과정들을 포함한 비정역학 모델보다는 강수량 진

단모델을 이용한다 즉 강수량 진단모델을 사용할 경우 상세지형을 잘 표현하므로 상세지역(Misumi, 2001). ,

의 강수량 산출에 있어 유용할 뿐 아니라 계산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매우 작은 규모의 지형적인 효과, ,

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강수량의 지형에 따른 분포를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용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강유역을 대상으로 강수량 진단모델이 관측된 강수량의 값을 어느 정도 잘 표현

하는지 등에 대한 모의능력을 실험 평가하고 월별 일강수량 예측값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알,

아보고자 한다 또한 미세격자규모의 강수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적분시간을 중규모 모형.

에서 소요된 적분시간과 비교함으로써 강수를 모의하는데 있어 계산효율성 등도 함께 실험해보고자 한다.

본 론본 론본 론본 론2.2.2.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량적 강수예측 모델은 중규모 예측 모형으로부터 계산된 수평바람장 기압 온도, , ,

상대습도 및 지표에서의 강수 강도 등을 초기 입력값으로 하고 이에 중규모 예측모형에서는 표현되지 않는

소규모 지형효과를 더하여 강수를 모의하는 을 사용하였다 특히 지QPM (Quantitative Precipitation Model) .

형 및 지표 특성자료는 더욱 자세한 지형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분 간격의 자료를 중규모 모형에 맞게 내2

삽하여 의 영역에서 사용한다 모형의 검증을 위해 사용된 관측자료는 개의 지상기상 관측소의QPM 3km . 76

강수량 자료와 여개 지점의 자동기상 관측 기기 의 강수량자료를 사용하였다 중규모 예측 모형, 500 (AWS) .

자료에서 유도된 초기입력장은 기상청에서 제공되는 지역 예보장 (RDAPS,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과 전지구 분석장 이다Prediction System) (GDAPS, Glob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

는 전지구 스펙트랄 모델의 예보장으로 수평 분해능이 층 이고 일 분석장이 포함되어 있GDAPS 55km(30 ) 10

다 는 동아시아영역의 예보자료로 격자간격으로 개의 격자수로 이루어져있다 층으. RDAPS 30km 191x171 . 24

로 구성되어 있으면 시간 예보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 두 예보장을 영역의 초기값으로48 , QPM 3km QPM

의 월강수모의가 가능하도록 실험을 구성하였다 의 영역의 지형에서 산맥 등의 산악지형과 해안. QPM 3km

선이 비교적 현실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수평해상도에 따른 지형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리, .

고 대상영역은 우리나라 대강 유역의 하나인 금강유역이다 그림5 ( 1).

RDAPS_QPM:RDAPS_QPM:RDAPS_QPM:RDAPS_QPM:

일 예보일 예보일 예보일 예보2222

GDAPS_QPM:GDAPS_QPM:GDAPS_QPM:GDAPS_QPM:

일 예보일 예보일 예보일 예보8888

Statistical Method:Statistical Method:Statistical Method:Statistical Method:

일 예보일 예보일 예보일 예보20202020

Daily PrecipitationDaily PrecipitationDaily PrecipitationDaily Precipitation

Forecasting of oneForecasting of oneForecasting of oneForecasting of one

monthmonthmonthmonth

그림 1 기상청 강우수치 예보모형과 강수진단모형을

연계한 정량적 강수예측기법 금강유역( )
그림 월별 일강수 시나리오 구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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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강수예측 시나리오 구성월강수예측 시나리오 구성월강수예측 시나리오 구성월강수예측 시나리오 구성3..3..3..3..

중장기 수자원운영을 위한 일단위의 월강수 시나리오 구성을 위해서 수치예보와 월기상전망을 조합하였

다 이 때 선행시간 일 예측에 대해서는 기상청 생성 수치모의. 2 RDAPS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를 기반으로 강수진단모형인 을 이용하여 지형효Prediction System) QPM (Quantitative Precipitatiom Model)

과를 보정하였으며 선행시간 일에서 일까지의 예측에 대해서는, 2 8 GDAPS (Global Data Assimilation and

모의결과를 을 이용하여 보정하였고 선행시간 일 이후의 예측값은 통계적 기법을Prediction System) QPM , 10

이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통계적 기법으로는 과거 년간의 관측된 강수경향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 20

였다 그림( 2).

정량적 강수예측 기법 을 이용한 정량적 강수예측 모의 결과를 분석 및 검증하기 위하여 부여 대전(QPF) , ,

금산 지점의 관측 강수량과 최근접 격자점에서의 예측 강수량 시계열을 그리고 금강유역의 최고강수량 및

강수면적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비교하였다 또한 등 검증을 통해 예보의 정확도를 정성적. Bias, Accuracy

정량적으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중규모 모형 및 의 모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관측소 및 데이터. QPM AWS

를 모형 각각의 해상도에 맞게 내삽하여 비교하였으며 내삽법으로는 객관분석법을 이용하였, Barnes (1964)　

다 객관분석법은 격자점주변의 관측지점의 값에 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주어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관. Barnes

측지점의 값들로부터 일정한 격자점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 강수모의 정도와 월강수예보를 평가하기 위하여 년 월 까지 모의자QPM 2005 7 9 (JJA)～

료와 현재 년 월부터 준실시간 예보수행결과 얻은 예보장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2006 1 .

결 론결 론결 론결 론4.4.4.4.

와 를 초기장으로 하는 의 모의 결과에서는 전체적인 패턴은 국지적인 강수량 패턴RDAPS GDAPS QPM

까지도 잘 모사 하였으며 관측치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관측 강수량과 비교해 볼 때 의 모의결과는. , QPM

전체적으로 모델의 초기값으로 주어지는 중규모 예측모형의 적분결과를 따르는 경향이 강했으며 지형에 따,

른 국지적인 강수량을 잘 모의하였다 그리고 월강수에측의 시나리오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요구된.

다.

본 실험에서 수행된 강우수치예보과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규모 모형을 이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였

을 때 중규모 모형의 경우 총체적인 역학적 물리적 과정들을 모두 포함하므로 의 격자간격과 동일한, QPM

까지 다운스케일링하여 모의하는데 일 시간 정도의 계산 시간이 소요된 반면 모의에서는 적분3km 1 14 , QPM

하는데 소용된 시간인 시간 정도로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상세한 결과를 내어 계산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것1

으로 나타났으며 실시간 물관리를 위한 정량적 강수예측에 적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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