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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for temperature estimation at 
0600 and 1500 LST by using a simple method for estimating temperature lapse rate modulated by the 
amount of clouds in comparison with the case adopting the existing single temperature lapse rate 
(–6.5°C/km or –9°C/km). A catchment of the ‘Hadong Watermark2,’ which includes Hadong, Gurye, 
and Gwangyang was selected as the area for evaluating the practicality of the temperature lapse rate 
estimation method. The weather data of 0600 and 1500 LST at 12 weather observation sites within 
the catchment were collected during the entire year of 2015. Also, the ‘sky condition’ of digital 
forecast products of KMA in 2015 (5 × 5km lattice resolution) were overlapped with the catchment 
of the ‘Hadong Watermark2,’ to calculate the spatial average value within the catchment, which were 
used to simulate the 0600 and 1500 LST temperature lapse rate of the catchment. The estimation 
errors of the temperatures at 0600 LST were ME –0.39°C and RMSE 1.45°C in 2015, when applying 
the existing temperature lapse rate. Using the estimated temperature lapse rate, they were improved to 
ME –0.19°C and RMSE 1.32°C. At 1500 LST, the effect of the improvements found from the 
comparison between the existing temperature lapse rate and the estimated temperature lapse rate were 
minute, because the estimated lapse rate of clear days is not ver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lapse 
rate. However, the estimation errors of the temperatures at 1500 LST during cloudy days were 
improved from ME –0.69°C, RMSE 1.54°C to ME –0.51°C, RMSE 1.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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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언

국내에서 개별 농지에 재배되고 있는 작물에 대해 기

상위험지수를 판단, 농민에게 일대일로 제공하는 ‘농가 

맞춤형 기상위험관리’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구현되고 

있는데(Yun et al., 2013; Yun, 2015), 안정적인 서비스

를 위해서는 해당 지점의 기상조건을 실제에 가깝게 모

의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산간지와 그 주변에서 작은 

규모로 과수⋅농작물을 경작하는 국내 영농 특징에 맞

게 복잡지형의 기온변이를 모의하기 위한 기온 상세화 

기법이 사용된다. 

최저기온 추정모형을 적용하는  0600 기온 모의 기법

과 최고기온에 해당하는  1500 기온 모의 기법은 오랜 기

간 기술개선이 계속되어 현재 기상청의 5km 격자해상

도의 동네예보 기온을 과원 단위로 적용 가능한 수준으

로 변환하는데 활용되고 있다(Kim et al., 2013; Kim and 

Yun, 2014). 다만,  0600과  1500 기온 추정과정에서 공

통적으로 해발고도편차 보정이 적용되는데, 이때 이

용되는 기온감률은 0600의 경우 표준대기기온감률 

–6.5°C/km, 1500의 경우 –9°C/km의 단일 값이다(Kim et 
al., 2013; Kim and Yun, 2014). 기상청의 동네예보를 배

경기온으로 두고, 대상지역의 실제지형을 표현하는 

30m 격자해상도의  DEM (digital elevation model)과 배

경기온에 대한 가상지형 간의 해발고도 차이만큼 기온

의 변이를 기온감률로 모의하는데, 실제 환경기온감률

(environmental lapse rate)은 지표복사에너지와 지형의 

영향, 공기의 수평 또는 연직방향의 이동 등 다양한 요인

으로 인해 변동되므로(Geiger et al., 2009; Lutgens and 

Tarbuck, 2007), 고정된 단일 기온감률로는 추정기온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 대안으로써 환경기온감률

의 변이를 추정, 동네예보 상세화 과정의 기존 기온감률

을 대체한다면 복잡지형의 기온 분포를 보다 높은 신뢰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기온감률의 월변동 또는 계절변동에 대하여 많

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Kirchner et al., 2013; 

Minder et al., 2010; Yun et al., 2001), 최근 Kim and 

Yun(2016)은 시간대별 운량 조건(0∼10)에 따라 매시 

기온감률을 추정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기상청 동네

예보의 기상요소 중 운량을 대체할 수 있는 정보인 하늘

상태를 이용한다면,  Kim and Yun(2016)의 방법으로 임

의 지역의 기온감률을 모의, 기온 예보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Kim and Yun(2016)이 제안한 

운량 기반 기온감률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0600, 1500 

기온감률을 계산, 기온을 추정한 후 기존 방법의 경우와 

비교하여  0600과 1500 기온 추정오차의 개선 효과를 검

증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2.1. 기온감률 추정

Kim and Yun(2016)이 제시한 기온감률 추정식은 기

온감률의 주야간 주기성을 최저치  Γmin, 최고치  Γmax 기

온감률 및 기울기 k를 통해 매시 기온감률 변동곡선으로 

나타낸다(식 1, Fig. 1). 임의시각  t의 기온감률 Γt 일중 변

동은 기온의 경시변동과 유사하며, 일출 이후부터 최고

기온 발생시점까지 기온감률이 증가(k = 0.95)되는 1구

간이 있고, 이후  2100까지  2구간(k = –0.95)과  2100부

터 일출 직전까지 3구간(k = –0.45)에서는 기온감률이 감

소된다. tm은  1, 3구간에서는 각 구간의 중앙 시각에 해당

하며 2구간에서는 일몰시점이 된다. 식 1의  Γmin와  Γmax

에는 각 1∼3구간별 기온감률 최소⋅최대값이 할당되

는데, 1구간의 경우, 일출 시간대 기온감률이 Γmin, 최고

기온 발생시점의 기온감률이  Γmax가 되고, 2구간에서는 

2100의 기온감률이  Γmin를 대체하며, 반면 3구간에서는 

2100에 기온감률 최대치  Γmax를, 일출 시간대에 기온감

률 최소치 Γmin를 배정한다(Fig. 1).

Fig. 1. The diurnal change in temperature lapse rate on
an equinox and the minimum value Γmin, the maximum
value Γmax of the temperature lapse rate in each interval
(1, 2, 3). ‘Standard’ represents the average weather 
condition (Adopted from Kim and Yu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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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모든 날씨의 평균 조건에 대한 기온감률 변동곡

선을 ‘표준곡선’으로 간주, 이 때의  Γmin과  Γmax를  Γs로 

통칭하면, 날씨조건에 따라 일중  Γs가 증가 또는  감소하

는 것을 운량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운량(Cl)이 0이면 

표준곡선 상  Γs의 진폭이 최대로 증가되고 반면 운량 

10이 되면 일중 기온감률이 일정하게 된다. 식 2는 운

량 당 기온감률 변화량  V값에 따라 Γs가 변화되는 것을 

나타내며, V는 최고기온 발생시점에 적용되는 Vmax(= 

0.00060°C/m)와 일출시점에 적용되는 Vmin(= –0.000295

°C/m)로 나뉜다.  Clm은 기온감률 표준곡선의 운량으로서,  

5.5이다.

 ms ClClV  maxmin, (2)

기온감률의 연차변이는  Yun et al.(2001)이 제시한 

365일 주기의 함수식이 이용된다(식 3).  d는  1∼365까

지의  DOY (day of year) 날짜,  dx는  205이며, 식  3의  Γ는 

연차변이 적용 전의  Γs으로,  Γmin와  Γmax 각각  –0.005°C/m

와  –0.009°C/m이다. 또한 운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   Γ21 

역시 식 3을 통해 기온감률 연차변이가 반영된다.

   xs dd  0172.0cos0015.0 (3)

2.2. 적용

기온의 연직분포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의 고령

지농업연구소 옥상에 초단파 온도 프로파일러(Model 

MTP5H, Kipp and Zonen)를 설치하여  2007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한시간 간격으로 수집하였다. 결측일

을 제외한  172일에 대해, 지면으로부터 높이  600m까지 

50m 간격의 기온 중  500m에서  600m 간의 기온감률을 

계산하였는데, 이는 기온감률에서 기온역전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여 최저기온 추정 과정에서 온난대 및 냉

기집적효과 모형과 무리없이 결합하기 위함이다. 또한 

같은 기간에 대해 대관령 기상대에서  0600와  1500에 관

측된 운량을 수집하고  10분법 운량값(0∼10)에 따라 날

짜를 분류하였다. 각 운량 별로, 해당하는 날짜가 3일 이

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0600,  1500의  500-600m 기온감

률과 추정된 기온감률을 운량별로 평균하여 비교하였다.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 광양을 아우르는 산간집수역

인 ‘하동2수위표’ 표준유역을 새로운 추정 기법에 의한 

기온감률과 기존 고정식 기온감률을 이용한 기온 추정 

결과의 비교 평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Fig. 2). 2015년

의 기상청 하늘상태 초단기예보(5 × 5km 격자해상도)를 

수집하고, Kim and Yun(2015)의 방법에 따라 하늘상태 

격자값 1∼4를 10분법 운량(0∼10)으로 변환한 후, 

0600와  1500의 운량  5km 격자자료를 ‘하동2수위표’ 집

Fig. 2. The weather station locations in a watershed ‘Hadong Watermark2’ on complex terrain and
a place of Daegwallyeong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station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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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과 중첩하여 집수역 내 공간평균값을 계산하였다. 

공간평균된 운량은 해당 집수역의  2015년  0600, 1500 

기온감률을 계산하는데 활용하였다.

2.3. 검증

‘하동2수위표’ 집수역의 운량 공간평균값으로 추정

된 기온감률을 이용, 고도별  0600, 1500 기온 분포를 모

의하였다. 배경기온은 하동, 구례, 광양의 기상청 AWS 

위치의 초단기예보 격자값을 이용하여 거리자승역산가

중법(inverse distance squared weighting, IDSW)으로 

공간내삽하였으며, 가상지형 역시 기상청 AWS 지점 해

발고도값(DEM 기반)을 배경기온과 같은 방식으로 내

삽하여 제작하였다. 배경기온에는  30 × 30m 격자해상

도의  DEM과 가상지형 간의 해발고도 편차값에 기존의 

단일 기온감률, 또는 운량 기반으로 추정된 기온감률을 

적용, 고도편차에 따른 기온변이를 반영하였다. 단, 

0600에는 야간의 지표복사로 인해 기온역전층이 형성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Chung et al.(2006)과 Kim and 

Yun(2011)이 제시한 온난대 효과와 냉기집적효과를 반

영하였다. 

두 종류의 기온감률에 대한 기온추정 성능을 정량적

으로 평가하기 위해, ‘하동2수위표’ 집수역 내에 위치한 

기상관측지점  12곳의  0600,  1500 기온을  2015년  1월

부터  12월까지 수집하였다(Fig. 2). 검증 지점은 최저 해

발고도  20m부터 최대  1,100m까지 9번 집수역 사면에 

분포하고 있는데, 6번과 8번은 각각 해발고도  20m,  50m 

지점, 1번과 4번, 7번은 약 100m 전후, 10∼12번은 약  

200m 전후,  2번과  3번,  5번은  고도가  300m 전후에 해

당한다(Fig. 2). 12곳의 검증 지점에 대해  2015년간 추정

된  0600, 1500기온을 실측값과 비교하고, 운량 기반의 

기온감률 추정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기존에 비해 기온

의 추정오차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3.1. 추정 기온감률의 신뢰도

대관령의 172일에 대해 운량과 기온감률 간의 관계를 

보면, 0600의 경우 운량이 줄어들수록  Kim and Yun 

(2016)의 방법으로 추정된 기온감률이 직선에 가깝게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500-600m 층위의 실측 기온

감률은 운량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Fig. 3, 

Left). 기온감률의 운량에 따른 변화는 식 2의  V에 의해 

모의되고,  V값은 대기안정도와 연계하여 날씨조건에 

따른 지표 부근 기온의 일중 변동으로부터 도출되었는

데(Kim and Yun, 2016), 실제 맑은 날과 흐린 날의 야간 

기온감률 변동 양상이 기온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면, 

Vmin값은 날씨조건에 의한 기온감률의 변동을 현실에 가

깝게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 대기안정도가 높아지는 야

간에는 기온역전이 형성되는데 기온감률 추정식으로 도

출되는 값은 기온역전층 위쪽의 기온감률을 의미하므

로, 실제 역전층 상층 기온감률과 추정식의 모수 도출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Fig. 3. Comparison of the temperature lapse rate for elevation 500-600m measured (circle) by MTP5H
in Daegwallyeong, at 0600 and 1500 LST for 172 days and the estimated temperature lapse rate (×)
with the amount of clouds.



Kim and Yun: Improving the Usage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s Digital Forecasts in Agriculture 139

1500의 경우, 운량  3이상에서 운량과 기온감률의 관

계는  500-600m 층위 기온감률과 추정값이 유사하였으

나, 맑은 경우에는 추정치와 실측 기온감률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Kim and Yun(2016)에 의한 추정 기온감률은 

운량이  0이 될 때까지 직선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임

과 달리, 실제  500-600m 층위 기온감률은 운량  4∼7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Fig. 3, Right). 대

기안정도는 단순히 지표 부근 공기의 가열과 냉각뿐만 

아니라 수평 또는 연직방향의 공기 이동에 의한 기온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인 맑은 날 조건으로 고기

압 영향권에서 하강류가 발생할 경우 공기의 상층은 압

축으로 인해 지표면 부근의 하층보다 더 많이 가열되며 

이로 인해 대기는 안정해지는 반면 구름은 증발된다

(Lutgens and Tarbuck, 2007). 반면 하층에서 더 높은 수

분을 포함한 불안정한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기의 불안정도가 구름의 양과 반비례

관계를 이룬다고 볼 순 없다. 때문에  1500의 실측 운량과 

기온감률의 관계에 근거하여 운량  0∼3의 경우에도 그 

　 　 　 Weather stations 　
　 　 　 1 2 3 4 5 6 7 8 9 10 11 12 Average

ME

All
Old -0.91 -1.12 -0.57 -0.03 -0.26 0.69 -0.18 0.24 -2.31 -0.06 -0.75 0.62 -0.39 

New -0.77 -0.28 -0.11 -0.40 -0.11 -0.02 -0.68 -0.40 0.55 -0.01 -0.27 0.26 -0.19 

Clear
Old -0.96 -1.92 -0.85 0.08 -0.85 0.92 -0.78 0.29 -4.00 -0.71 -1.44 0.00 -0.85 

New -0.76 -0.73 -0.19 -0.44 -0.64 -0.09 -1.50 -0.61 0.02 -0.64 -0.77 -0.50 -0.57 

Cloudy
Old -0.91 -0.72 -0.53 0.04 -0.07 0.64 0.30 0.31 -2.04 0.29 -0.40 1.08 -0.17 

New -0.84 -0.27 -0.29 -0.16 0.01 0.26 0.03 -0.03 -0.53 0.32 -0.15 0.89 -0.06 

RMSE

All
Old 1.30 1.69 1.30 0.95 1.19 1.37 1.12 1.12 3.38 1.17 1.48 1.34 1.45 

New 1.21 1.25 1.17 1.03 1.16 1.19 1.36 1.19 2.55 1.16 1.27 1.26 1.32 

Clear
Old 1.31 2.35 1.44 0.94 1.50 1.37 1.30 1.08 4.71 1.40 2.02 1.20 1.72 

New 1.18 1.53 1.17 1.04 1.39 1.03 1.84 1.21 2.42 1.36 1.60 1.31 1.42 

Cloudy
Old 1.13 1.12 1.20 0.73 0.85 1.08 0.85 0.86 2.71 0.95 1.08 1.33 1.16 

New 1.07 0.89 1.11 0.74 0.85 0.90 0.79 0.80 1.82 0.96 1.01 1.18 1.01 

Table 1. The error statistics for 0600 temperature estimated by existing single temperature lapse rate (old) and the 
method for estimating temperature lapse rate using the sky-condition (new) in 2015

　 　 　 Weather stations 　
　 　 　 1 2 3 4 5 6 7 8 9 10 11 12 Average

ME

All
Old -2.48 -2.76 -1.69 -1.02 -0.97 -0.24 -1.02 -0.55 -1.72 -1.45 -2.58 0.74 -1.31 

New -2.46 -2.61 -1.60 -1.09 -0.94 -0.36 -1.12 -0.66 -1.23 -1.44 -2.54 0.68 -1.28 

Clear
Old -3.03 -3.88 -2.10 -1.92 -1.22 -0.85 -1.75 -1.11 -1.55 -2.28 -3.12 0.58 -1.85 

New -3.05 -3.95 -2.14 -1.89 -1.23 -0.78 -1.73 -1.05 -1.82 -2.29 -3.17 0.61 -1.87 

Cloudy
Old -1.31 -1.68 -1.45 0.17 -0.60 0.98 0.25 0.48 -3.64 -0.66 -1.64 0.84 -0.69 

New -1.19 -0.93 -1.04 -0.16 -0.47 0.34 -0.20 -0.09 -1.08 -0.60 -1.25 0.53 -0.51 

RMSE

All
Old 2.81 3.11 2.05 1.73 1.33 1.25 1.76 1.28 2.34 1.99 2.95 1.12 1.98 

New 2.81 3.08 2.01 1.72 1.32 1.11 1.71 1.23 2.10 1.99 2.96 1.06 1.93 

Clear
Old 3.21 4.06 2.42 2.22 1.44 1.24 2.14 1.36 1.89 2.66 3.33 0.95 2.24 

New 3.23 4.13 2.44 2.19 1.44 1.15 2.09 1.28 2.18 2.66 3.38 0.96 2.26 

Cloudy
Old 1.61 1.88 1.64 0.93 0.92 1.41 1.04 1.17 4.08 0.89 1.86 1.09 1.54 

New 1.52 1.24 1.25 0.94 0.84 1.01 1.03 1.06 2.11 0.85 1.51 0.88 1.19 

Table 2. The error statistics for 1500 temperature estimated by existing single temperature lapse rate (old) and the 
method for estimating temperature lapse rate using the sky-condition (new)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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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estimation error (ME) between 0600 LST (above), and 1500 LST (below), regarding
the single value of existing temperature lapse rate and cloud cover-based estimated temperature lapse rate. 
The left refers to the ME of clear days, while the right refers to the ME of cloudy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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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운량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기상청의 하늘

상태 = 1 ‘맑음’이 운량  0으로, 하늘상태 = 2 ‘구름 조금’

을 운량  4로 변환하는 것에 착안하여(Kim and Yun, 

2015), 운량  4이하의 경우에는 모두 운량  4로 전환한 후 

기온감률을 추정하는 것이 운량 본연의 값을 이용하는 

것보다 실용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3.2. 기온 추정 신뢰도 

‘하동2수위표’ 집수역 내  12지점의  0600 기온 추정

오차는 기존 기온감률을 적용한 경우 2015년 동안 평균 

ME –0.39°C, RMSE 1.45°C 이었으나, Kim and Yun 

(2016)의 방법에 근거한 신규 기온감률로 변경한 결과  

ME –0.19°C, RMSE 1.32°C로 다소 개선되었다. 결측치

를 제외하고 대상유역의 운량이  0인 맑은 날  71일에 대

해 기온감률 변경 전후  0600 기온 추정오차를 비교해보

면, 평균  ME는  –0.85°C에서  –0.57°C로, RMSE는 

1.72°C에서 1.42°C로 감소되었다. 또한 운량 10인 흐린 

날 45일에 대해서도, 평균 ME  –0.17°C가  –0.06°C으로, 

RMSE 1.16°C에서 1.01°C로 개선되었다(Table 1). 

1500 기온의 경우, 맑은 날에는 기존의 단일 기온감률

과 추정 기온감률 간의 추정오차가 유사하였다(Table 

2). 이는  Kim and Yun(2016)의 방법을 적용할 때, 운량 

4 미만의 경우 모두 4로 간주하여 기온감률을 추정함으

로써 구름이 적은 날은 추정 기온감률이 기존의 기온감

률 값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흐린 날 49일

의 기온 추정오차를 보면 기존 방법의 경우 ME –0.69°C, 

RMSE  1.54°C이었으나, 기온감률을 변경함에 따라 ME

가  –0.51°C,  RMSE가  1.19°C로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

다(Table 2). 

Fig. 4는 검증지점별 맑은 날과 흐린 날의  0600 및 

1500 기온 추정오차(ME)를 해당 지점의 실제지형과 가

상지형 간 고도 편차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맑은 날  

0600의 경우, 가상지형에 비해 실제 해발고도가 더 높을

수록 신규 기온감률을 적용했을 때 기존 방법의 기온 추

정오차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다. 특히 고도편차가  

900m가 넘는 지점에는 기존의 강한 과소추정오차 경향

이 거의 사라졌다. 반면 해발고도가 가상지형에 비해 낮

은 곳은 과소추정되는 경향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0600

의 저지대 기온 모의과정에서 활용된 냉기집적효과가 

기존 기온감률(–6.5°C/km)에 맞추어 정량화되어 있어, 

–6.5°C/km보다 더 작은 기울기로 추정된 맑은 날 신규 

기온감률을 적용하면 가상지형보다 더 낮은 지역은 

0600 기온을 더 낮게 추정하게 된다. 흐린 날의  0600 기

온 추정오차는 전반적으로 추정오차가 감소되었으며 고

도편차가 클수록  ME 감소폭도 더 커지는 경향을 보

인다. 

1500 기온  ME의 경우, 맑은 날의 추정오차 개선효과

는 나타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큰 과소추정 경향을 보

이는데, 이것은 최고기온 추정기법을 통해 보정해야 할 

부분으로써 한낮 일사량에 의한 가온효과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사의 영향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 흐

린 날에는 운량 기반으로 추정된 기온감률이  1500 기온

의 추정오차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적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해발고도 편차가 큰 지점에서 기온감률의 오차

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4). 

IV. 결  론

운량을 기반으로 하는 Kim and Yun(2016)의 기온감

률 추정기법을  0600과  1500 기온 모의 과정에 적용하

고, 기존의 단일 기온감률에 비해 추정오차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먼저 대관령의 연직 기온프로파

일에서 500-600m 층위의 기온감률과, Kim and Yun 

(2016) 기법으로 추정한 기온감률을 운량과 비교하였

고, 추정 기온감률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입력자료인 

운량을  4이하부터는  값  4로 변환하는 것으로 결론지었

다. 이 기온감률 추정기법을 적용하여 ‘하동 2 수위표’ 집

수역 내 12곳 기상관측지점에 대해 기상청의 초단기예

보 기온과 하늘상태  5km 격자자료를 기반으로  2015년 

1년동안  0600과  1500 기온감률을 계산, 기온을 추정한 

후 기존의 단일 기온감률을 이용한 경우와 비교한 결과, 

새로운 기온감률로  0600, 1500 기온의 추정오차를 감소

시킬 수 있었다. 또한 기온 모의 과정에서 실제 해발고도

와 가상지형 간의 고도편차가 큰, 즉 기온감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점일수록, 기온의 오차 개선효과가 증대됨

을 확인하였다. 다만 새로운 기온감률을 복잡지형 내 기

온 모의 과정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0600과 

1500 기온의 해발고도편차 보정 후 반영되는 냉기집적

효과 및 일사효과 등의 각종 정량적인 지형 영향을 신규 

기온감률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적  요

운량 기반 기온감률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0600과 

1500의 기온감률을 모의하고, 최저 및 최고기온 추정과

정에 활용되었던 기존의 단일 기온감률(–6.5°C/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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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C/km)에 비해 추정 기온감률이 0600, 1500 기온의 

추정오차를 개선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 광양 지역의 ‘하동 2 수위표’ 집수역을 기온감

률 추정기법의 실용성 평가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집수

역 내 기상관측지점 12곳의 0600, 1500 기온자료를 

2015년 한 해에 대해 수집하였다. 또한 2015년의 기상청 

하늘상태 초단기예보 5km 격자자료를 이용, 대상 집수

역의  0600,  1500 운량(0∼10) 공간평균값을 계산하여 

기온감률을 추정하였다. 검증지점의  0600 기온 추정오

차는 기존 기온감률을 적용한 경우 평균 ME  –0.39°C, 

RMSE  1.45°C 였으나, 새로운 기온감률로 변경한 결

과 ME  –0.19°C,  RMSE  1.32°C로 개선되었으며, 맑은 

날은 ME  –0.8°C에서  –0.57°C로,  RMSE는 1.72°C에서 

1.42°C로 감소되었고 흐린 날은  ME  –0.17°C에서  –0.06°C, 

RMSE 1.16°C에서  1.01°C로 줄어들었다. 또한  1500 기

온에서 기존의 단일 기온감률과 추정 기온감률의 적용 

결과를 비교하면 맑은 날은 기온 추정오차에 거의 차이

가 없었지만, 흐린 날은 기존  ME  –0.69°C, RMSE 

1.54°C에서  ME  –0.51°C,  RMSE  1.19°C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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