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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objectiveofthisstudywastocompareandanalyzeofradiationenvironmentbetweendowntown

andsuburbanareabyobservationofshort,diffuseandlong-waveradiationduringsummerseason.The

followingsaremainresultsfrom thisstudy.1)Thetrendsoflong-waveradiationisincreasingfrom Mayto

Augustandthevariationofdailyrangeisdecreased.Itisconfirmedthatthetemperaturewascloselyrelevant

tolongwaveradiation.2)Duringobservationperiod,suburbanareaishigherthandowntownthevalueofdirect

solarradiation.3)Therearemuchdirectsolarradiationinsuburbanareathandowntown.But,itwasmeasured

muchmorehorizontalsolarradiationatthedowntownarea.From thethisresult,wecanconcludethatdiffuse

radiationplayaimportantroleathorizontalsola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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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기존의 도시 열환경 련 측연구는 기온

측데이터 심의 해석 사례가 주류를 이루었고,

특히 복사효과가 탁월한 도시 열환경의 경우

이러한 기온 심의 측 연구만으로는 그 지

배요인에 한 근본 인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이 같은 한계 을 극복

하기 해 최근의 도시 열환경 측연구에서는

도시기온 형성의 주요 향인자인 복사 상을

심으로 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하 다
1),2)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게 된 것은 도시 지면

을 덮고 있는 인공화 구조물,주변의 고층건물

과 도시 상부 기에서 방사되는 복사효과 등이

그 지역고유의 환경을 형성하기 때문이다.외국

의 경우 도시지역에 한 연구로는 국 런던

에서 인공배열과 복사와의 계에 한 연구3)

가 있었으며,칠 의 산티아고에서는 도시 기

질과 태양복사와의 계에 한 연구
4)
가 있었

다.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측을 통한 도시의

복사효과를 해석한 측연구는 아직 시작단계

에 있으며,국내에서 시도된 연구로는 역도시

내에서 복수의 측지 을 선정하여 도시 기

의 수직 인 복사특성을 해석한 연구
1)
,도심과

교외지역간의 복사환경 비교 측을 통해 도시

고유의 복사특성을 해석한 연구2)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연구의 후속연구로써 기존연

구와의 차별화된 요소로 그 첫 번째는 복사성분

으로써 기존의 장 복사,단 복사(수평면일사

량)이외에 산란복사를 추가로 측하여 직달일

사 성분을 산출하 다.두 번째로는 측환경

(장소)에 한 것으로 기존의 연구가 주변의 고

층건물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측이 이루어져

태양고도가 낮은 특정시간 에 이들 고층건물

에 의한 일사차폐가 발생하여, 천이 열린 환

경에서의 시간 에 걸친 장·단 복사 데이터

사용에 제약이 있었다.그래서 인 건물의 향

을 받지 않은 도시 상부 기고유의 하향복사효

과를 악하기 해 주변에 일사차폐 장애물이

없는 열린 상태의 측 장소를 선정하여 그에

따른 효과를 해석하고자 하 다.본 연구에서는

하 기 구지역의 도심과 인근 교외지역간의

비교 측을 통해 도심의 복사특성을 해석하고

자 하 다.

2. 측 개요

2.1 측장소와 측환경

본 연구의 측장소는 모두 두 곳으로 한곳

은 구 역시 심부에 치하고 인공요소가

지배 인 수성구 황 동의 도심과 지역(황

등학교)과,다른 한곳은 원지역의 환경특

성을 띤 구 역시 외곽에 치한 교외지역

(경산시 하양읍 구가톨릭 학교)을 본 연구

의 측 상지 으로 선정하여 측을 수행

하 다(Fig.1).

Fig.1Locationofobservationsites

도심과 지역의 측지 주변은 3층 이하

의 층 주택이 집되어 인공구조물의 도

가 높은 지역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한편,

교외지역은 도심과 지역에서 약 20km 북동

쪽 외곽에 치하고 주변은 논과 밭,낮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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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등의 자연 인 환경효과가 우세한 원

지역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Table1).

항 목 도심과 지역 교외지역

치 황 등학교
경북 경산시 하양읍

구가톨릭 학교

공간녹지

분포율
0% 40%

항공사진

에서의

녹지면

측지

경

※ 공간녹지분포율은 각 측지 을 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역에 있는 녹지면 의 비율을 정의

Table.1Distributionofthegreenspacearound

observationsites

2.2 측요소와 측장비

측요소는 모두 5가지로 기온,상 습도,

장 복사,단 복사,산란복사이다.단 복사

와 산란복사는 기의 투과도에 따라,장 면

으로 향하는 하향의 복사성분에 해 측하

다.본 논문에서 직달일사 성분은 단 복사

(수평면일사)와 산란복사의 측 자료로 부터

태양복사에 해 수직면에 도달하는 에 지인

직달일사 성분을 산출하 다.

항목 측기기

기온·상 습도 HMP45C–L34/VAISALA

단 복사 CMP6/Kipp& Zonen

산란복사
Shadow Ring(D:570㎜,W:84㎜,

검정무 ),CMP6/Kipp&Zonen

장 복사 CGR3/Kipp& Zonen

기록장치
DataLogger:CR1000

CampbellScientific

Table.2Compositionofobservationinstruments

도심과 지역과 교외지역에서의 기온,상

습도,장 복사,단 복사,산란복사 측은

측지 지면으로부터 1.5m 높이에서 측

이 이루어졌으며, 측에 사용된 측정기기의

상세제원은 Table2에 나타내었다.기온과 상

습도를 측정하는 온·습도센서는 신뢰성이

확보된 VAISALA사의 HMP45C-L34모델을 사

용하 고,복사장비 단 복사계는기상청에서

측에 활용하고있는 공인장비인 Kipp&Zone사

의 CMP6모델(스펙트럼 범 :285∼2800㎚)

을 사용하 다.산란복사 측에는 단 복사

계와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 고,직달일사성

분을 차단하기 해 쉐도우 링(ShadowRing,

직경 570㎜,폭 84㎜,검정무 )을 설치하여

측정하 다.장 복사계와 데이터로거 한

리 사용되고 있는 CGR3모델(스펙트럼 범

:4500∼42000㎚)과 CampbellScientific사

의 CR1000Datalogger를 사용하 다. 한

이들 복사계는 비교 측을 통해 오차를 보정

하여 신뢰성을 높 으며,보정시 복사계 간의

측오차는 ±1%이하로 나타나 충분한 신뢰

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 다.

2.3복사 측자료 분석방법

측은 2012년 5월 18일∼8월 16일(총 91일

간)까지 이루어졌으며,본 논문의 측데이터

는 강수에 의한 향을 배제하기 하여 강수

일(일강수량 4.5mm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측데이터 심으로 분석하 다.총 측기

간 강수일 17일을 제외한 74일 간의 데이

터를 분석 상으로 하 으며,매 시각 자료는

기상 의 데이터 분석방법과 동일하게 1분

간격으로 측된 데이터를 합산하여 평균한

값(1시간 평균치)을 그 시각의 측 값으로

하 다.그리고 측지 주변 환경의 향을

최소화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하루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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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태양고도가 가장 높아 측 자료가

안정 인 시간 인 10:00∼14:00시 사이 4시

간의 데이터만을 분석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두 지 간 복사환경의 객 인 비교가 가능

하도록 하 다.

2.4직달일사의 산출

본 연구에서는 단 복사량(수평면일사량)

과 산란복사량 측 자료로부터 직달일사량을

산출하 다.이때 태양의 고도를 구하기 하

여 식(1)을 사용하 다.

cos =cos cos cos  ＋ sin sin (1)

이 식으로부터 매 시각에 따른 태양의 천정

각(cos )을 구하여 식(2)의 cos 값,단 복

사량,산란복사량을 입하여 직달일사량을

산출하 다.이때 태양의 천정각 계산은 매 1

분 측 자료의 시각으로부터 계산하여 1시간

자료로 산출하 다.

단 복사(수평면일사)=직달일사 ×cos  

＋ 산란복사····················································(2)

3. 측결과 고찰

3.1시계열 분석

시계열 분석은 측지역의 복사량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방법으로

써 본 연구는 총 측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각 월별로 분리하여 분석하 다.

(1)단 복사

Table3,Fig.2∼5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단 복사의 월별 일평균 일사량은 5월,7월,

8월,6월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6월이 가장

구

분

(월)

일 4시간 비율

도심

과

지역

교외

지역
차

도심

과

지역

교외지

역

도심

과

지역

교외

지역

5 22.29 21.86 0.43 10.74 10.82 48.2 49.5

6 19.56 18.64 0.92 9.04 8.99 46.2 48.2

7 20.90 20.49 0.41 9.90 9.66 47.4 47.1

8 19.65 19.08 0.57 9.24 9.16 47.1 48.0

계 20.60 20.02 0.58 9.73 9.66 47.2 48.2

Table.3Monthlyshort-waveradiationaccordingto

timeandarea

Fig.2Distributionofshort-waveradiation(May)

Fig.3Distributionofshort-waveradiation(June)

Fig.4Distributionofshort-waveradiation(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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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Distributionofshort-waveradiation(August)

구

분

(월)

일 4시간 비율

도심

과

지역

교외

지역
차

도심

과

지역

교외

지역

도심

과

지역

교외

지역

5 7.28 7.27 0.01 3.14 3.19 43.2 43.9

6 9.55 9.05 0.50 4.22 4.07 44.2 45.0

7 8.69 7.85 0.84 3.82 3.43 44.0 43.7

8 7.92 7.39 0.53 3.69 3.49 46.6 47.2

계 8.36 7.89 0.47 3.72 3.55 44.5 45.0

Table.4Monthlydiffuseradiationaccordingtotime

andarea

Fig.6DistributionofDiffuseradiation(May)

Fig.7DistributionofDiffuseradiation(June)

Fig.8DistributionofDiffuseradiation(July)

Fig.9DistributionofDiffuseradiation(August)

구

분

(월)

일 4시간 비율

도심

과

지역

교외

지역
차

도심

과

지역

교외

지역

도심

과

지역

교외

지역

5 31.51 32.34 0.83 5.26 5.47 16.7 16.9

6 34.68 35.04 0.36 5.77 5.88 16.6 16.8

7 38.04 38.24 0.20 6.23 6.34 16.4 16.6

8 38.30 38.64 0.34 6.36 6.45 16.6 16.7

계 35.63 36.07 0.43 5.91 6.04 16.6 16.8

Table.5Monthlylong-waveradiationaccordingtotime

andarea

Fig.10DistributionofLong-waveradiation(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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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DistributionofLong-waveradiation(June)

Fig.12DistributionofLong-waveradiation(July)

Fig.13DistributionofLong-waveradiation(August)

낮은 것은 강우 등 흐린 날이 많은 것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도심과 지역과 교외지역 간

차이가 0.92MJ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7월이

0.41MJ로 차이가 작게 나타났다.그리고 체

측기간 동안의 평균은 0.58MJ(2.8%)정도 도

심과 지역이 교외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2)산란복사

Table4,Fig.6∼9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

이 월별 산란복사의 월별 일평균 일사량

은 6월(9.55MJ),7월(8.69MJ),8월(7.92MJ),

5월(7.28MJ)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단 복사

량이 낮을수록 산란복사량이 높아지는 경향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측결과는

에서 측한 기존연구
5)
에서도 본 연구와 같이

6월,7월이 5월,8월에 비해 높은 산란복사값

을 나타내었다.

(3)장 복사

Table5,Fig.10∼13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장 복사는 5월에서 8월로 갈수록 체

인 장 복사값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과

장 복사의 일 변동범 는 진 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어 장 복사는 단 복사와는

달리 기온과 한 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기존의 연구6)와 비교했을 때 장

복사는 도심과 지역이 교외지역보다 높게 나

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상이

한 결과가 얻어졌다.이는 고층건물이 인 해

있는 기존 측지
6)
에서 보다 하늘이 열린 인

근의 등학교 옥상으로 이동한 향의 결과

로 해석되나,이에 해서는 추가 인 측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3.2시간 별 복사특성 분석

시간 별복사특성분석은하루 측데이터

태양고도가가장높아주변의인공요소의 향이

어 자료가 안정 인 시간 인 10:00∼14:00시

사이 4시간 데이터만을 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고,단 복사와 산란복사의 측 자료로부터

직달일사 성분 산출이 가능하여 직달일사량을

같은 시간 분석에 추가하 다.

(1)단 복사

Table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심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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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단 복사량은 564W/㎡(8월 11:00시)에서

785W/㎡(5월 13:00시)의 범 에 있었으며 교

외지역의 경우 554 W/㎡(8월 11:00시)에서

799W/㎡(5월 13:00시)의 범 에 있어 두 지역

모두 동월 동시간 에 최 ,최고값을 나타내

었다.

측

지
항 목 11:00시 12:00시 13:00시 14:00시

도심

과

지역

수평면일사량 680 751 785 768

산란복사 213 222 215 222

직달일사 550 574 604 600

장 복사량(하향) 358 364 368 373

단 /장 비율 1.90 2.06 2.13 2.06

하향 총복사량 1,038 1,115 1,153 1,141

교외

지역

수평면일사량 695 797 799 715

산란복사 206 227 220 233

직달일사 577 619 615 531

장 복사량(하향) 373 376 382 387

단 /장 비율 1.86 2.12 2.09 1.85

하향 총복사량 1,068 1,173 1,181 1,102

Table.6Radiationcomponentbytime(May)[W/㎡]

측

지
항 목 11:00시 12:00시 13:00시 14:00시

도심

과

지역

수평면일사량 582 632 639 657

산란복사 281 310 291 290

직달일사 344 340 361 392

장 복사량(하향) 395 400 404 404

단 /장 비율 1.47 1.58 1.58 1.63

하향 총복사량 977 1,032 1,043 1,061

교외

지역

수평면일사량 563 650 637 647

산란복사 258 300 285 289

직달일사 348 371 365 384

장 복사량(하향) 402 407 411 413

단 /장 비율 1.40 1.60 1.55 1.57

하향 총복사량 965 1,057 1,048 1,060

Table.7Radiationcomponentbytime(June)[W/㎡]

도심과 지역의하 기인6,7,8월의단 복사

최 값은13:00시에나타난5월과는달리14:00시

에 나타났다.반면,교외지역은 단 복사의 최

값이 5,6,7,8월의 순으로 13:00,12:00,14:00,

13:00시로 도심과 지역과는 다소 상이한 시각

에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측

지
항 목 11:00시 12:00시 13:00시 14:00시

도심

과

지역

수평면일사량 622 686 712 731

산란복사 261 275 270 256

직달일사 427 447 470 523

장 복사량(하향) 429 431 434 437

단 /장 비율 1.45 1.59 1.64 1.67

하향 총복사량 1,051 1,117 1,146 1,168

교외

지역

수평면일사량 571 676 715 722

산란복사 233 250 240 231

직달일사 400 463 505 538

장 복사량(하향) 435 439 442 445

단 /장 비율 1.31 1.54 1.62 1.62

하향 총복사량 1,006 1,115 1,157 1,167

Table.8Radiationcomponentbytime(July)[W/㎡]

측

지
항 목 11:00시 12:00시 13:00시 14:00시

도심

과

지역

수평면일사량 564 629 662 712

산란복사 250 251 264 260

직달일사 385 423 438 512

장 복사량(하향) 436 441 444 446

단 /장 비율 1.29 1.43 1.49 1.60

하향 총복사량 1,000 1,070 1,106 1,158

교외

지역

수평면일사량 554 617 720 654

산란복사 254 244 253 218

직달일사 370 421 511 494

장 복사량(하향) 444 447 449 451

단 /장 비율 1.25 1.38 1.60 1.45

하향 총복사량 998 1,064 1,169 1,105

Table.9Radiationcomponentbytime(August)[W/㎡]

(2)산란복사

Table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심과 지

역 산란복사량은 213W/㎡(5월 11:00시)에서

310W/㎡(6월 12:00시)의 범 에 있었으며 교외

지역의 경우 206W/㎡(5월 11:00시)에서 300

W/㎡(6월 12:00시)의 범 에 있어 두 지역 모두

동월 동시간 에 최 ,최고값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산란복사는 단 복사와는 달리 일 변화

폭은 상 으로 작게 나타났다.도심과 지역

의 경우 5,6,7,8월의 순으로 월별 일 변화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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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각 9,29,19,14W/㎡이며,교외지역의 경

우 각각 27,42,19,36W/㎡으로 나타나 교외

지역이 도심과 지역보다 산란복사의 일 변화

폭이 히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 으로 교외지역이 도심과

지역보다 구름 등의 기상태 변화가 심하

여 결국 산란복사 변화폭이 크게 된 것으로 해

석된다.

(3)직달일사

Table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양의 고도

가 높은 10:00∼14:00시 사이의 매 시각 측자

료에서는 단 복사량(수평면일사량)보다 직달

일사량이 항상 게 나타났으며 산란복사량보

다는 더 많은 값이 측되었다.그리고 5∼8월

의 측기간에서 도심과 지역보다는 교외

지역의 직달일사값은 항상 높게 나타나 태양의

직달성분은 교외지역에서 좀 더 강한 것으로

사료된다.월별 직달일사 성분은 단 복사와

마찬가지로 5월이 다른 6,7,8월에 비해

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장 복사

Table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 복사는

다른 복사성분과 달리 시각에 따른 변화값이

상 으로 게 나타나는 특징을 볼 수 있었

다.그리고 단 복사와 마찬가지로 5월이 6,7,

8월에 비해 장 복사의 시각에 따른 변동폭이

상 으로 크게 나타났다.

(5)단 복사와 장 복사

Table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 복사에

한 단 복사의 비율은 5,6,7,8월 모두 교외

지역보다 도심과 지역이 높게 나타났으며,그

비율은 도심과 지역의 경우 5,6,7,8월의 순

으로 높게,교외지역의 경우에는 5,7,6,8월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두 측지 에서 하향

총 복사량의 분포는 965∼1,181W/㎡으로 나타

났으며,총 복사량 장 복사의 비율은 31.9∼

44.4% 사이에 있었다.

3.3상 도 분석

본 연구의 측기간인 5∼8월까지 측한 단

복사,산란복사,직달일사,장 복사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서 5월은 간기( )특성을,6∼

8월은 하 기의 특성이 분석되었다.특히 하

기의 표 인 경향성이 8월에 나타나 본 논문

의 상 도 분석에서는 간기( )와 하 기의

특성을 각각 변할 수 있는 5월과 8월을 상

으로 하 다.

(1)단 복사

먼 ,Fig.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월의 도

심과 지역과 교외지역간의 상 도 분석에서

는 시간 의 단 복사 상 도가 R
2
=0.98,태

양고도가 높은 4시간 상 도는 R
2
=0.89로 나타

나 참조시간 에 따라 상 도의 차이가 있음

을 확인하 다.

반면,8월의 경우 시간 의 단 복사 상

도는 R2=0.92,4시간 상 도는 R2=0.54로 악

되어 참조시간 에 따라 상 도에서 격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값의 차이는 두 지역간의 낮 시간

기상상태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며,5월의 경우

낮 시간 두 지역간에는 기상상태의 차이가

은 것으로 볼 수 있다.한편,8월의 경우 낮 시간

두 지역간 기상상태에 큰 차이가 있음을 나

타내는 것이다.이것은 8월이 5월에 비해 낮 시

간 국지 인 기상 상이 서로 상이하여 두 지

역간에 일사량 변동이 크게 되어 상 도가

R
2
=0.5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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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4.Short-waveradiationcorrelationbetweendowntownandsuburban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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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5Diffuseradiationcorrelationbetweendowntownandsuburbanarea

May June July August

Fig.16Correlationbetweendirectsolarradiationanddiffuseradiationatdowntown

May June July August

Fig.17Correlationbetweendirectsolarradiationanddiffuseradiationatsubur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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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란복사

도심과 지역과 교외지역간의 상 도를 분

석한 결과 5월은 Fig.1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간 의 산란복사 상 도가 R
2
=0.95,태양

고도가 높은 4시간 상 도는 R2=0.81로 나타나

단 복사와 마찬가지로 참조시간 에 따라 상

도에 향이 있음을 확인하 다.

한편,8월의 경우 시간 의 산란복사 상 도

는 R
2
=0.91,4시간 상 도는 R

2
=0.20으로 악되

어낮시간 산란복사의두지역간의변화는단

복사보다 더 큰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게 단 복사에 비해 산란복사의 상 도

값이 더 큰 차이를 보인 것에 해 추후 지속

인 측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3)산란복사와 직달일사

본 연구의 산란복사와 직달일사의 상 도 분석

에서직달일사값의최 치는200W/㎡로하여 분

석을 하 으며,상 도 분석에서는10:00∼14:00시

사이의 자료를 분석 상으로 하 다.

1)도심과 지역

Fig.16은 도심과 지역의 산란복사와 직달일

사를 월별로 분석한 상 도그래 이다.5월에서

8월로 갈수록 R
2
값은 0.86에서 0.60으로 감소하

다. 한,상 식의 기울기 값은 -0.37에서

-0.28로 증가하 다.5월의 경우 직달일사 감소

분에 한 산란복사의 증가량은 8월에 비해 상

으로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8월

의 경우 직달일사 변화에 한 산란복사량의 변

화는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상 도도 낮게

분석되었다.

이것은 기의상태에따른결과로해석될수있

는 것으로 5월의 경우에는 기의 상태가 복사에

해서일 된조건을유지하여상 도가높게분

석되었고,8월의 경우에는 기 의 높은 수증기

량으로다양한형태의구름이만들어져여러가지

복잡한복사경로에따른결과로상 도값이낮아

진 것으로 추정된다.

2)교외지역

Fig.17의 교외지역 월별 분석결과에서 월별

상 도 값은 도심과 지역의 8월을 제외하고는

낮게나타났다. 한,상 도분석에서 구해진추

정식을보면 8월의 경우에는 두장소에서의 기울

기값은 같게 나타났으나,5,6,7월은 도심과 지

역에 비해 교외지역의 기울기는 크고 편값은

게 나타나 도심과 지역에 비해 직달일사에

한 산란복사의 변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이러한 분석에 한 이유는 추후 계속

인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이

것을 달리 해석하면 교외지역은 앞서 분석한 도

심과 지역보다 산란복사에 한 직달일사 변화

의 정도가 심하고 그 경향성이 일 되지 않아 해

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4)장 복사

Fig.18은 5월과 8월의 장 복사를 4시간과

24시간 동안의 도심과 지역과 교외지역간의 상

도를 나타낸 것이다.5월의 경우 24시간 장

복사량의 상 도는 R
2
=0.88로 단 복사 R

2
=0.98

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4시간 상 도

역시 단 복사의 R
2
=0.89보다 낮은 R

2
=0.74로

나타났다.8월의 상 도는 R
2
=0.74로 24시간과

4시간 분석결과 모두 같은 값을 나타내어 시간

에 따른 상 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4.결 론

1.본 연구에서 단 복사량(수평면일사량)과

산란복사량 측 자료로 부터 산출한 직달

일사량은 다양한 해석과 분석에 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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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확인되었다.

2.교외지역이 도심과 지역보다 산란복사의

월별 일 변화폭이 히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구름 등의 기상태 변화가

도심과 지역보다 교외지역이 상 으로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측기간에서 도심과 지역보다는 교외

지역이 직달일사값은 항상 높게 나타나 태

양의 직달성분은 교외지역에서 좀 더 강한

것으로 사료된다.

4.교외지역은 도심과 지역에 비해 직달일사

성분은 많으나 산란복사성분이 어 단

복사(수평면일사량)는 도심과 지역에 비

해 게 나타나 산란복사성분이 단 복사

(수평면일사량)의 양을 결정하는데 주요하

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5.장 복사는 5월에서 8월로 갈수록 증가하

는 경향과 일 변동범 는 진 으로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장 복사는 단 복

사와 달리 기온변화와 한 련성이 있

음을 확인하 다.

6.비교 상 두 지역간에 시간,4시간 단

복사 상 도에서 5월(R2=0.98에서 R2=

0.89)은 큰 차이가 없는 반면,8월은 큰 차

이가 나타나 5월에 비해 8월(R2=0.92에서

R2=0.54)은 국지 인 기상 상이 빈번히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러한 상

도 값을 활용하면 국지 인 기상 상을

객 화 하여 분석할 수 있다.

7.직달일사값은 단 복사와 마찬가지로 5월이

6,7,8월에 비해 히 높게 나타났다.

8.산란복사와 직달일사는 서로 반비례 계

임을 확인하 고,상 도분석 결과 교외지

역의 월별 상 도 값은 도심과 지역의 8월

을 제외하고는 낮게 나타났다.5,6,7월 모

두 도심과 지역에 비해 교외지역의 기울

기는 크고 편값은 게 나타나 도심과

지역에 비해 직달일사에 한 산란복사의

변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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