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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상정보를 주로 제공받아온 시민은 인터넷 기술 기반의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주체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국내외에서 국가 기상 서비스 기 과 기업은 

시민들이 생산한 기상 측정보를 기상 보에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기록학계에서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 리의 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기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기록정보 생산주체의 변화와 황에 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첫째, 각 기상정보생산 주체가 구축한 기상 측망의 황과 문제 에 해 확인하 다. 

둘째, 기상 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크라우드소싱을 확인하기 해 크라우드소싱을 통한 

기상 보과정에 직  참여하여 기상기록정보의 수집, 활용과 그 가능성에 해 분석하 다. 

셋째, 향후 크라우드소싱을 통한 기상정보의 활용에 한 발  망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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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ople who usually receive weather information are now becoming agents providing 
such information through crowdsourcing based on the Internet. As the archival academ-
ia recognizes the significance of information management including data,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change and the current state of the meteorological information. 
Therefore, this dissertation has confirmed the current state and the problem of the 
meteorological network built by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agent. In addition, 
it has analyzed the collection, use, and possibility of meteorological information 
by participating in the forecast process through crowdsourcing to identify how to 
gather information in the field of meteorology. Furthermore, it suggests a future 
development prospect of meteorological application through crowd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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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상기록정보의 생산 주체로서 국가와 민간 기업이 기상을 측하여 기상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시민들이 생산한 기상 측정보를 활용하여 기상 보를 

제공하는 움직임이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다.

기록학계에서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 리의 요성을 인지(박태완 2015, p. 31)하고 있는 만큼 

기상기록정보의 생산주체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 황에 해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시민들이 기상정보를 생산하는 방식, 그러한 정보를 수집․ 리․서비

스하는 주체에 한 분석, 크라우드소싱을 통한 참여형 기상기록정보 수집의 가능성과 발  방향에 

해 제시하 다. 

 

2. 본 론

2.1 기상 크라우드 소싱의 방식

크라우드소싱이란 ‘ ’(crowd)과 ‘외부 자원 활용’(outsourcing)의 합성어이다. “기업 혹은 기

이 직원들로부터 수행되는 일을 규정되지 않은  네트워크에 일을 탁하는 행 ”라고 정의한다

(Jeff Howe, 2006). 통신, 융, 제조업, 소매, 에 지 분야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기상분야에서

도 활용되기 시작하 다(C.L. Muller, 2015).

기상 분야에서는 SNS, 개인기상 측소(Personal Weather Station, 이하 PWS), 스마트 기기, 운

송수단, ‘Hidden’ networks1)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기상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  국가와 민간 

기업에서 주로 활용하는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PWS, 스마트 

기기이다. 이들  데이터 품질에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PWS이다. 해외에서는 아마추어 기상취미

가  시민과학자를 상으로 가의 기상 측장비 제품을 매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데이

터 신뢰도를 보증하기 한 연구와 개발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PWS를 활용하여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주체로서 표 으로 미국의 Weather Underground 

(이하, WU), BloomSky가 있다. 이들은 시민들의 PWS를 통해 생산된 기상 측정보를 인터넷 통신

으로 서버에 자동 으로 송하도록 하여 기상정보들을 수집하고 이것을 활용해 지역상세 보를 제

공하고 있다. 

 1) 휴 폰 송 신호, 가로등 조도 조  센서, 도시 역 교통 센서 등과 같이 반복 이며 지속 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크라우드소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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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상 크라우드소싱 참여(PWS 설치)

크라우드소싱을 통한 측정보 수집의 차  과정을 확인하고 PWS 랫폼에서 기록정보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해 직  PWS를 구매하여 설치하 다. 

PWS는 인터넷 연결이 필수 이다. 인터넷을 통해 측 정보를 서버로 송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PWS 장비와 인터넷 연결을 반드시 확인하고, 설치해야 한다. 

설치된 PWS정보와 비슷한 지리  환경에 있는 직선거리로 인근 약 9 Km 떨어진 기상청의 측

정보를 비교해 보았다.2) 기상 요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온을 비교하 다. 최 , 최고 기온은 평균 

0.68℃의 차이를 보 다. 이를 통해 PWS로 측된 정보가 기상 당국의 기상 측정보에 크게 벗어나

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3 PWS 데이터 리  활용

WU와 BloomSky는 측 데이터 랫폼을 운 하며 등록된 PWS로부터 확보한 기상 측정보를 

리하고 제공한다. 첫째, 이용자들의 편의를 해 데이터들을 보기 쉽게 그래 나 표로 제시한다. 

둘째, 이러한 데이터들을 재가공할 수 있도록 CSV 일 혹은 엑셀 일로 변환하여 제공한다. 셋째, 

과거 기상 이력이나, 다른 지역의 PWS 기상 측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확보한 기상

측정보를 활용하여 최  2주 간의 지역상세 보를 제공한다.

2.4 기상 크라우드소싱을 통한 수집 가능성과 발  망

데이터 신뢰도에 한 문제가 여러 연구에서 지 되어왔지만(Simom Bell, 2015). 데이터 품질 

검증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진다면 스마트기기와 SNS를 통한 기상정보 수집이 더욱 활성

화 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기기에 기온, 기압, 고도, 치 센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미 Weather 

Underground, Weather Signal(어 리 이션)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스마트기기의 기상 측정보

를 활용 이다.

한 1인 기상 보활동가들이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실제 인도에서는 기상당국의 기상 보 보

다 SNS나 블로그 상에서 활동하는 1인 기상 보가들의 기상정보를 더 신뢰한다.3) 1인 기상 보가들

은 기상학을 문 으로 배우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직  기상 측한 것과 기상 당국의 기상 자료를 

 2) ‘Buddy Check’ 검증 방법. Overton.AK (2006)은 PWS와 인근 기상청의 기상 측망의 데이터의 차이를 확인하

여 PWS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확인

 3) 최민지 (2017). 기후변화가 탄생시킨 인도의 새로운 스타 … ‘날씨맨’이 뜬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12271113001#csidxa60bcb0d7cf1bad9

cb2396fca997f20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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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하여 상세한 기상 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PWS 측정보는 1인 기상 보활동

가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주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데이터의 자상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상된다. WeatherBlock은 기상 데이터를 블록체인 로

토콜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데이터를 사고 팔 용도의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기업이다. 시민들이 PWS로 

생산한 기상 측정보를 가상 화폐로 사고 팔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WeatherBlock, 2018).

참여형 디지털 기상 아카이  구축에 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상 측 정보 뿐 아니라 기상과 

련한 시민들의 일상 인 기록 즉 SNS, 개인 일기, 구술 기록 등을 함께 수집하고 리한다면 당 의 

기상이 사회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기상과 련한 사회상을 입체 으로 그려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기상청이 주체가 되어 시민들의 기록을 수집하고 리하는 것이 가장 합하다고 생각한다.

 

3. 결 론

기상 정보를 제공받기만 하던 시민은 이제 직  기상 측 정보를 생산하여 기상 보과정에 직․

갑 인 향을 미치고 있다. 기상기록정보 생산 주체의 패러다임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로 기상 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서 시민으로의 기록생산주체의 변화와 그 황에 

해 기록학계의 심을 환기시키는데 조 이나 기여하길 기 한다. 한 추후 시민들이 생산한 기상

과 련한 기록정보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리하며 활용할 것인지에 한 후속 연구의 발 이 되었으

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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