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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기반의 완전분포 모형인 Vflo
™

모형을 이용하여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

한 내린천 유역을 대상으로 광덕산 레이더 자료와 지상강우 자료를 이용하여 분포형 홍수유출모

의를 실시하였다. Vflo™모형을 구성하기 위해서 GIS 지형공간 자료가 사용하였다. 유역의 하천 배

수망과 각 격자에서의 경사를 구하기 위하여 250m 격자 크기의 DEM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2006년 7월 14일부터 2006년 7월 17일까지의 관측 레이더 강우자료(Quantitative Precipitation

Estimation, QPE), 보정된 레이더 강우자료, 지상 강우량자료를 동일한 조건의 Vflo™모형에 입력

하여 관측 유출량과 비교함으로써 기상청레이더 자료와 조건부합성기법으로 보정된 레이더 자료

의 수문모형의 입력 자료로써의 타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광덕산 레이더 강우의 경우 관측치

보다 상당히 과소 추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상강우와 조건부합성기법으로 보정된 레이더 강

우의 경우 실제 관측치와 비슷한 유출을 나타내었지만, 조건부 합성기법(Kim, 2008)을 이용하여

레이더강우와 지상강우를 합성한 보정 레이더 강우자료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

해 기상레이더 강우자료와 지상강우자료를 합성할 경우 충분히 레이더 강우를 이용하여 홍수모형

의 입력자료로써 수문학적 활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 분포형 모형, Vflo™, 레이더 강우(QPE), 조건부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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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최근 들어서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서 이상홍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강우

를 실시간으로 관측 및 예측하는 강우레이더의 활용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현재 기상청

과 국토해양부에서 각각 레이더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상청 레이더 관측

소는 현재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 10분 마다 레이더 사이트의 개별 영상, 합성영상 및 정

량적 강수량 자료를 생성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상청 기상레이더 관측망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 레이더에서 제공하는 강우자료를 대상유역에 적용하여 원 레이더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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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학적 활용성을 검토하였으며 또한, Kim 등(2008)에 의해 이미 임진강 레이더 강우에 적용된 

바 있는 조건부합성법을 이용하여 기상 레이더가 지니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림 1. 기상청 레이더 현황 및 광덕산 레이더 전경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레이더 강우, 지상강우, 조건부합성방법으로 보정된 레이더강

우를 이용하여 홍수 유출모의를 실시하였다. 유출모의를 위해서 분포형 수문모형인 Vflo™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토양, 토지피복 및 지형 특성을 나타내는 매개변수를 입력하기 위하여 WAMISW에

서 제공하는 지형공간 자료가 사용하였다. 내린천 유역의 하천 배수망과 각 격자에서의 경사를 구

하기 위하여 250m 격자 크기의 DEM을 사용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3. 기상청 레이더 자료를 이용한 유출해석

3.1 광덕산 레이더(GDK)

   광덕산 레이더는 2003년 11월에 신설되었고, 그해 12월부터 정규 관측을 실시하였다. 광덕산 

레이더는 강원영서 지방과 경기북부 지역의 악기상 감시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강원도 화천군 사

내면 광덕리 산 273-92 에 위치하고 있다. 광덕산 레이더는 S-band를 사용하여 관측반경이 

100km2에 다다르고 있으며, Z-R 관계식은 200-1.6을 사용하고 있다. 광덕산 레이더의 자세한 

제원은 표 1과 같다.  또한 그림 2는 2006년 7월 15일 07:00부터 2006년 07월 15일 12:00까

지의 레이더 관측 영상(CAPPI)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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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지점 47094 관측지점명 광덕산(GDK)

위도(N) 38° 07′ 02″ 경도(E) 127° 26′ 00″

해발고도 1,046m 주파수 2,887MHz

Peak Power 750kW 출력관 Klystron

표 1. 광덕산 레이더 제원 

200607150700 200607150800 200607150900

200607151000 200607151100 200607151200

그림 2. 광덕산 레이더 관측 영상(CAPPI)

3.2 대상 유역 및 Vflo™ 모형 구축

   대상유역으로 선정한 내린천 유역(그림 3)은 한강의 제 3지류인 지방하천 2급 구간으로 2000

년 한국하천일람에 의하면 소양강 합류점에서 유역면적이 400.63㎢, 유로연장 41.18㎢이며, 유역

의 위치는 동경 128°18′00″~ 128°35′24″, 북위 37°53′50″~ 37°41′05″ 사이에 내린천이 위치하

고 있다(건교부, 2000).

1023



1021-iv

그림 3. 내린천 유역 및 흐름방향

   내린천은 소양강 지류로서 동측은 태백산맥을 분수령으로 양양 남대천 및 연곡천 유역과 접하

며, 남측은 남한강 유역과 접하고 있으며, 서측은 홍천강 유역 및 본류인 직할하천 유역에 접하고 

있다. 내린천의 수원은 홍천군 내면 명개리에서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홍천군 내면 광원

리에서 자운천과 합류후 유향을 동북으로 바꾸어 유하하다가 인제군 상남면 후평동에서 다시 유

향을 동북으로 바꾸어 유하하다가 본류인 소양강으로 유입한다. 또한 내린천의 수원은 태백산맥의 

고봉중의 하나인 대태산이 발원지이다.

landuse roughness flowdirection

soil type soildepth

그림 4. Vflo™ 모형 입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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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원 레이더 강우를 이용한 유출모의의 영상 화면

3.3 결과 분석

   분포형 수문모형인 Vflo™ 모형에 각 강수장별로 입력하여 유출모의(그림 5)를 한 결과로 원 

레이더, 지상강우, 조건부합성방법을 이용하여 보정된 레이더 강우는 분포형 수문모형을 이용하여 

산정되어진 유출량을 관측치와 비교하였을 때에 원 레이더의 경우 과소하게 산정되었으며, 조건부

합성방법을 이용한 보정 강우레이더가 관측치와 가장 유사한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6. 강우장별 유출수문곡선 비교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내린천 유역의 유출 모의를 통하여 각각의 강우사상에 대한 유출량을 산정하여 

관측치와 비교하였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광덕산 레이더강우, 지상강우, 조건부합성법으로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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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진 광덕산 레이더강우를 사용하여 기상청 레이더 강우자료의 홍수유출모의의 활용성을 검토

하였다. 그림 6에서 보여지는 광덕산 레이더의 원 레이더 강우와 지상강우로 산정되어진 유출량

은 본 절에서 사용된 2006년 7월 15일 23:00 부터 2006년 7월 17일 00:00 까지의 내린천 유출

량보다 과소하게 추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조건부합성방법으로 보정한 레이더 강우에 

대해서는 원 레이더 강우와 지상강우에 비해서 초기 첨두유출량과 강우기간내 유출량이 가장 유

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상강우자료와 기상청 레이더강우를 합성하여 사용할 경우 격자형 레이더 

강우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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