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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본 연구에서는 여름철 장마 종료 후 mT 가장자리에서 기불안정, 주변 바람장, 하층

(850hPa) 수렴   지형효과에 의한 요인으로 최근 들어 호남지방에서 자주 발생하는 집 호

우 상의 특성에 하여 조사하 다. 조사기간과 장소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호남 지방에 분포하고 있는 12개의 기상 를 측지 으로 정하고, 호남지방이 mT 연변

에 치하 을 때, mT가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집 호우 상과 mT가 확장하면서 발생하는 

집 호우 상으로 나 어 가장 특징 인 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분석하 다. 선정된 사례 날

짜에서 지역 으로 나타나는 강수 상의 종  특징을 분석하고, 규모 상세 분석을 하

여 FAS를 활용한 3차원 분석 시스템(KLAPS)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치모델 자료 분석에 

을 둬 태풍이나 정체 선, 기압형 집 호우에 비해 상 으로 측성이 낮은 mT연변에서

의 집 호우 분석  측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2 .  본  론  

장마종료 후 발생하는 집 호우 상은 다소 발달한 기압보다는 Fig 1과 Fig 2에서 같이 

mT 가장자리에서 하층 수렴 가 형성될 때 더욱 가능성 크며. 호우 등 악기상 시 850hPa 수

분속  유선도 분석이 유용하며 한기와 난기 합류 유입 시 경계지 , mT 확장과 수축시 

850hPa 상당온 (333°K 이상)가 호남서해안부근에서 융선을 형성할 때 강수가 비교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다.

       

FAS를 활용하여 mT 연변에서의 호남지방 집 호우의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Fig 3 과 

Fig 4와 같이 수렴 역에 걸친 두 지 간의 연직 단면도 분석을 통하여 강우강도가 강한 지역

의 상공에 수분속 수렴이 강하게 나타났고, 한 평행 Q-벡터 성분의 발산(Qs-divergence)  

평균 Q-벡터 성분의 발산(Qn-divergence)장 분석을 병행하여 기류의 상승과 하강의 순환을 일

으키는 비 지균운동 성분을 분석하여보면 850-700hPa, Qs-divergence 남해상으로 강한 수렴역



이 존재하고 서해상으로 강한 발생역이 존재하 으며, 1000-700hPa Qs- divergence를 보면 호

남지역 서해앞바다를 심으로 강한 수렴역과 발산역이 존재함으로 불안정 역이 발달됨을 알 

수 있었다. 하층 수렴 상에 치한 두 지 간의 연직단면도 분석을 통하여서는 하층부터 상

층까지 두터운 수렴역이 형성되면서 집 호우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고, 보조자료  850hPa 

수분속  유선도 분석에서는 한기류와 난기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유입되면서 집 호우가 

발생하 다.

       

3 .  결  론  

mT 연변에서의 집 호우 특징 분석에 있어서 mT가 확장하면서 발생하는 집 호우와 mT가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집 호우로 나 어 특징 인 사례를 선별하고 선별된 사례 날짜에 발생

한 집 호우 황과 강수특성을 분석한 후 종 인 특징을 분석하기 해서 3시간 간격의 

지상과 850hPa, 700hPa, 500hPa 일기도, 보조일기도에서의 850hPa moisture flux, wind 

streamline, Showalter stability index,등의 자료를 분석하 고, 비종 인 특성으로서 규모 상

세 분석은 FAS를 활용한 850hPa wind streamline, Equiv potential temperature 등의 자료를 분

석하 다. 분석 결과 mT 확장 시 집 호우는 지형효과의 향으로 인해서 집 호우 확률이 

수축할 때보다 고 그 강도도 다소 약하다. mT 수축시에 집 호우 확률과 강도가 다소 높은 

이유는 기가 가열되어 있는 상태여서 보다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며, mT 수축시와 확장시의 집 호우 가능성과 강도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어느 경우든지 많은 비를 내리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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