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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DGPS의 안정 인 운   제공을 해서는 역 송출 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지 도율의 변화에 따른 

반사 의 변동은 안정 인 측 정보 제공  DGPS 기 국 운 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은 반사 의 변동에 향을 미치는 환경 변

화 요인을 분석하고자 기 국 반사 의 변동과 기상인자의 상 성을 분석하 다. 도서 지역 DGPS 기 국의 반사  변동과 기상인자와의 상

성을 분석하고자 시계열분석, 산포도 분석, 상 계수 산정 등의 방법을 이용하 다. 분석 결과 반사  변동과 풍속, 습도는 양의 상 계를 

나타내었으며 기압과는 음의 상 계가 나타났다. 이는 풍속과 습도가 높을수록 반사 가 크게 발생하며, 기압이 낮을수록 반사 가 낮게 나

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송신  특성상 기상의 변화가 반사  변동에 직 인 향을 주지는 않으나 반사 가 생성되는 환경 요인에 향

을 끼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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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거의 치정보는 측량이나 건축, 토목 등 한정된 분야에

서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사회에서 LBS(Location Based 

Service)로 일컬어지는 치정보는 공공안  뿐만 아니라 실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인 라 반으로 확 되고 있다. 

2014년 기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장비

는  세계 으로 약 36억 가 사용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약 70억  이상이 사용될 것으로 망된다. 이는 지구 인구 1

인당 1  꼴의 비율이다.(GSA, 2014)

이와 같이 치정보에 한 요성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뿐만 아니라 GLONASS, 

Galileo, Beidou 등의 GNSS 서비스를 세계 각국에서 개발‧설

치  운  에 있다. 한 재의 시스템에서 치정보의 정

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으며 

보다 안정 인 시스템의 운 에 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주변국의 신호간섭에 한 DGPS 보정신호의 향을 공학

으로 분석하여 민‧ 의 력을 통한 응 략 수립을 제시

하기도 하 으며(Gong, 2007), 국내 DGPS 내륙기 국의 출력 

증강에 따른 서비스 역을 분석하여 산악지역 음 구역

(Shadow Zone) 발생에 따른 안테나 효율 등 기 국의 정확한 

제원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하 다(Kim, 2011).

특히 안정 인 DGPS 운 을 해서는 역 송출 

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역 는 공간 보다는 

표면 의 진행이 우세하며, 지표의 도 율이나 유 율에 향

을 받게 된다(N, DeMinco, 1986). 이에 따른 지표면의 지면 

반사 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안정 인 DGPS 기 국 운 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반사 의 변동이 

비교  크게 발생하는 도서지역 DGPS 기 국의 반사  변동

과 이에 한 환경에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되는 기상인자와

의 상 성을 분석하여 반사  변동 특성을 악하고자 하 다.

2. 자료  방법

본 논문에서는 기상 변화가 큰 도서지역 해양기 국의 반사  

변동 특성 분석을 하여 소청도, 가거도, 마라도, 도의 반

사 를 상으로 기상의 변동이 비교  높은 2015년 5월∼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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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시간 간격의 반사 를 산출하 다. 한 기상자료는 기상

청의 AWS(Automated Weather Staion)에서 측된 1시간 간

격 기상 자료를 이용하 다.

해양기 국의 반사 는 1시간 평균으로 RSIM 데이터에서 추

출하 으며 AWS 기상인자는 기온, 강수량, 풍속, 해면기압, 

습도를 용하 다.

각 측자료는 변동특성 분석을 하여 정규화(Normalise)하

여 비교하 다. 정규화 된 값은 평균을 0으로 하여 각 측값

의 분산된 정도를 나타내며 식(1)에 나타내었다.

 

  
  (1)

여기서, 는 정규화값이며 는 측값, 는 측값의 평

균, 는 측값의 표 편차이다.

자료의 분석은 각 기 국의 반사 와 기상인자와의 시계열 분

석  산포도 분석으로 변동 특성을 비교하 으며, 반사 와 

각 기상인자의 상 계수를 산정하여 상 성을 분석하 다.

3. 분석 결과

3.1 시계열 분석

분석기간(2015. 05∼07)동안의 각 해양기 국의 반사  변

동 시계열은 Figure 1과 같다. 마라도와 도의 경우 5월, 6월

에는 반사 가 낮게 유지되었으나 7월에 고반사 가 발생하

으며, 소청도, 가거도의 경우 매월 높은 반사 가 발생하 다.

3.2 분포도 분석

분석기간(2015. 05∼07)동안의 각 해양기 국의 반사  

비 기상인자의 분포도를 분석하 다. 한 분포도의 추세선 

분석을 통하여 자료의 상 성을 악하 다.

3.3 상 계수 산정

각 해양기 국의 반사  정보와 기상인자간 상 계수를 산

정한 결과 소청도, 도의 경우 해면기압과 음의 상 계가 

나타났으며 가거도, 마라도는 습도와 양의 상 계가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Time Series of maritime station reflected wave 

variation

  

Fig. 2 The ratio of the reflected wave and wind speed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해양기 국의 반사  변동과 기상인자(기온, 

강수량, 풍속, 해면기압, 습도)와의 상 계를 분석하 다. 분

석 결과 분석기간동안 반사 는 최  80W 까지 발생하 고, 

소청도, 가거도가 마라도, 도보다 비교  높은 반사 가 다

수 발생하 다. 분포도 분석 결과에서는 모든 해양기 국에서 

풍속이 높을 수록 반사 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상

성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 계수 산정 결과 

모든 해양기 국에서 풍속, 습도와 양의 상 계를 보 으며, 

해면기압과는 음의 상 계를 보 다.

이는 풍속, 습도가 높을 수록, 해면기압이 낮을 수록 반사

가 높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신  특성상 기상의 

변화가 반사  변동에 직 인 향을 주지는 않으나 반사 가 

생성되는 환경 요인에 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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