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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teorological data of 1 hour interval are required to write a typical weather data for 

building energy simulation. However, many meterological data are missing and the interpo-

lation method to recover the missing data is required. Especially, lots of meterological data are 

replicated by linear interpolation method because the changes are not significant. While, the 

wind velocity fluctuates with the time or locations, so linear interpolation method is not app-

ropriate in interpolation of the wind velocity data. In this study, three interpolation methods, 

using surrounding wind velocity data, Inverse Distance Weighting (IDW), Revised Inverse Dis-

tance Weighting (IDW-r), were analyz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wind velocity. The 

Revised Inverse Distance Weighting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showed the highest relia-

bility in restoration of the wind velocity data among the analyzed methods.

Keywords: 표준기상데이터(Typical weather data), 누락 풍속데이터(Missing wind velocity 
data), 보간(Interpolation), 역거리가중법(Inverse Distance Weighting, IDW), 수정 역거리가
중법(Revised Inverse Distance Weighting, IDW-r)

기호설명

R : predictive value (m/s)

P : measurement value (m/s)

D : distance (km)

n : number of 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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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local wind velocity ratio (-)

상첨자

b : distance weighting factor (-)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20%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 분야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1) “패시브 하

우스”, “제로에너지 하우스”와 같은 건물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 하는 건물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건물에너

지 소비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건축 설계안을 작

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결과의 신뢰도를 보장하는 다양한 요소가 있으나 검토 대상지역

의 기후 특성을 반영한 표준기상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별, 계절별 기상변동이 큰 국내 기후 특성

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세분화된 표준기상데이터의 구비가 필수적이다2). 국내에는 건물에너지 시뮬레

이션을 위한 지역 기상데이터로 한국태양에너지학회에서 제공하는 7개 지역의 표준기상데이터가 존재한다. 그

러나 이들 7개 지역 데이터만으로는 다양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는 국내 지역기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국내 지역별 기후특성을 반영한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용 표준기상데이터의 작성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표준기상데이터 작성에 근간이 되는 기상 측정데이터 중에서 누락되어 있는 데이터의 

보간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누락 기상데이터의 보간 작업 중에서 누락 구간의 앞뒤를 직선으로 연

결하는 선형적 보간(linear interpolation)이 어려운 풍속데이터의 보간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각각의 방법의 신

뢰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통상 표준기상데이터의 작성에 사용되는 기상데이터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관측자료를 사용하며, 표

준기상데이터 작성방법에 따라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측정데이터가 요구된다3). 그러나 장기 기상측정데이터 

중에는 관측상의 이유로 인해서 종종 데이터의 누락구간이 발생한다. 따라서 표준기상데이터의 작성에 앞서 이

러한 누락된 기상측정데이터의 복원작업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기상요소의 복원 작업에 있어서 누락된 시간간

격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는 통상 선형보간법(linear interpolation method)을 사용한다4). 시간에 따른 측정치의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기상요소라면 선형보간법을 이용하여 누락데이터를 복원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풍속 데이터와 같이 변동특성이 강한 기상요소의 경우에는 누락데이터의 복원방법으로 선형보간법을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Fig. 1과 같이 선형 보간법은 연속으로 누락된 데이터 시간 간격이 증가

할수록 보간을 통해 복원된 데이터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한계를 가진다. 실제 풍속 데이터 중에는 40

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누락이 발생한 지역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선형 보간법은 풍속 데이터의 보간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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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합하지 않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상 지역의 인접 데이터를 이용하여 풍속 데이터를 보간하는 연구가 국

내외적으로 수행되어왔다. Kim (2010)5) 등과 Ibrahim (2011)6) 등은 동일한 시간대의 주변 지역의 기상데이터

를 이용하여 각각 강원도와 말레이시아의 풍속 지도 제작을 통해 풍력 발전 부지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Ali (2012) 등은 이라크 지역의 풍속 데이터의 여러 가지 보간 방법을 비교하고, 신뢰도 평가를 통해 적절한 보

간 방법을 제시하였다7). 하지만 일련의 선행 연구들은 표준기상데이터 작성에 필요한 1시간 간격의 시간 간격

의 풍속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다양한 지형 조건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보간 방법에 대한 고찰이 

미비하다. 또한 기상데이터와 같이 방대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보간 작업의 용이성이 매우 중요한 요

소이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한계들을 인식하여 표준기상데이터 작성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누락된 기상청 풍속 

데이터의 보간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a) Missing 1 hour (b) Missing 2 hours (c) Missing 3 hours

(d) Missing 4 hours (e) Missing 5 hours

Fig. 1 Limitation of linear interpolation method

1.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따른 변동특성이 강한 풍속데이터의 누락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연도는 2014년 1년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풍속데이터의 보간 방법으로 기존의 선형보간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상지역 인접지역의 풍속데

이터를 이용하여 누락된 풍속데이터를 보간하는 방법(Method 1), 기존 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역거리가중법

(Inverse Distance Weighting (IDW), Method 2),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수정 역거리가중법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37, No. 6, 201782

(Revised Inverse Distance Weighting (IDW-r), Method 3)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둘째, Case Study를 통해 풍속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 특성을 대표하는 국내 지역을 선정하고, 위에서 제시

한 3가지 풍속 보간 방법으로 누락된 풍속을 보간을 실시한다. 각각의 보간 방법을 통해 생성된 풍속데이터를 

실측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각 보간 방법의 신뢰도를 평가한다.

2. 풍속 데이터 보간 방법

2.1 풍속 데이터 보간 시 고려사항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준기상데이터 작성 방법인 ISO 15927-4방법은 각 지역마다 10개년 이상의 기상요소

들(건구 온도, 상대습도, 일사, 풍속 등)의 실측치를 대상으로 월별 대표년을 선정 후, 그것들을 조합하여 1시간 

간격의 표준년 기상데이터를 작성하는 방법이다8,9). 이처럼 표준기상데이터에는 기상요소들의 실측치가 그대

로 반영되기 때문에 누락된 데이터의 복원에도 실측치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풍속 실측치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풍속은 지상으로부터 10 m의 높이에 

설치된 풍속계를 통해 기록된다. 따라서 지표면 바람의 특성은 지표면의 거칠기(surface roughness)의 영향을 

받아 시시각각으로 변동하게 된다10). 이처럼 시간적으로 변동하는 풍속 U(t)는 Fig. 2와 같이 평균풍속 U와 변

동풍속 u(t)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11). 따라서 누락된 풍속 데이터의 보간을 통해 생성된 풍속데이터의 평균성분, 

변동성분이 풍속 실측치의 평균성분, 변동성분과 서로 유사할 때, 보간 풍속데이터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상관측소는 종관기상관측소(ASOS), 자동기상관측소(AWS)로 구분되며, ASOS는 전국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AWS 관측소는 방재용으로 소규모 국지 기상감시나 도서지역과 산간지역에 설치되

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지형별 특성에 따른 풍속데이터의 보간 방법의 적합성(신뢰도)을 분석하

기 위해 ASOS 데이터와 AWS 데이터를 모두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2 Variation characteristics of wind velocity data



표준기상데이터 작성 시 누락된 풍속 데이터의 보간 방법 제안 _ 박소우 외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37, No. 6, 2017 83

2.2 인접 지역 데이터 차용 풍속데이터 보간(Method 1)

표준기상데이터의 작성에서 누락된 기상데이터를 복원하는 방법으로 인접 지역의 기상데이터를 적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는 풍속 데이터의 보간에도 이 방법을 이용하여 누락된 데이터의 동일

한 시간대의 인접한 풍속 데이터를 차용하여 누락 구간을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기상데이터 관측소 중 ASOS 관측소 간 평균 인접 거리는 31.13 km이며, AWS 관측소 간 평균 인접 거리는 

ASOS 관측소보다 약 3배 가까운 11.13 km이다. 따라서 인접 지역의 기상데이터를 이용하여 누락구간을 보간

하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 인접 거리가 가까운 AWS 관측소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풍속 

데이터의 유사성은 관측 지점 간의 거리 이외에 주변의 지형과 지표면 상황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두 지점 간

의 거리가 근접하더라도 주변 상황이 다르다면 서로의 풍속 데이터의 상관성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인

접 지역의 기상데이터 중 하나의 자료를 선정함에 있어서 거리의 인접성, 실제 데이터의 상관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Method 1은 대상지 주변의 AWS 관측소 중 거리상 가까운 5개 지점을 선정하고(거리의 인접성), 대상지

역과 주변 5개 지점의 1년간 풍속 데이터의 상관성을 분석(실제 데이터의 상관성)하여 가장 상관성이 높은 지점 

한 지역을 누락데이터 차용 지점으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통하여 누락 풍속데이터의 보간이 요구되

는 대상지역의 풍속 데이터와 가장 유사한 풍속 분포를 가진 지점을 선정할 수 있다.

2.3 역거리가중법을 이용한 보간(Method 2)

Method 2는 공간보간법(Spacial 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공간보간

법은 공간에 대한 통계적 자료가 필요할 때 복수의 특정지점을 선정하여 그 지점의 관측 값을 이용하여 알고자 

하는 지점의 값을 예측하는 방법이다12). 본 연구에서는 여러 공간 보간법 중에서 기상데이터의 보간에 가장 널

리 사용되는 역거리가중법(Inverse Distance Weighting, IDW)을 사용한다13). 이 방법은 인접 지역 데이터 차용 

방법에 비해 더 많은 주변 지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상지역과의 이격 거리에 가중치를 두어 예측치를 산출하

는 방법으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14). 또한 사전 분석 작업이 필요 없고 계산 과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기상데이터와 같이 다수 지역의 많은 데이터를 대상으로 작업하기에 매우 용이하다15). 계산식

은 아래와 같다.





  






 


  






  
(1)

위 식에서 R은 풍속 예측치, Pi는 주변 지점의 측정치, Di는 대상 지점과 주변 지점 i까지의 거리, b는 거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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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계수를 의미한다. IDW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측 지점 수 i와 거리에 따른 가중치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b값을 결정할 수 있다. 관측 지점 수 i는 대상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0 km내에서 10개 지역 이상, 15개 지역 

이하의 지점을 이용하도록 권장되며, 본 논문에서는 i=10으로 결정하였다. 거리 가중 계수 b는 이 값이 커질수

록 대상지역과 멀리 있는 데이터의 영향력이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b=2 값을 사용한다. 본 논문

에서는 b를 0, 0.5, 1, 2, 3로 변화시켜 적용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5개의 예측치와 대상지역의 실측치의 상관성

을 분석하여 가장 신뢰도가 높은 지역의 데이터를 선정하는 방법을 본 논문에서는 Method 2로 한다. Method 

2에서는 ASOS 데이터와 AWS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의 예측치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ASOS 관측소 데이

터를 이용한 방법을 Method 2.1, AWS 관측소 데이터를 이용한 방법을 Method 2.2로 명명하였다.

2.4 수정 역거리가중법을 이용한 보간 (Method 3)

(1) 역거리가중법의 한계

역거리 가중법 식에는 대상지역의 풍속 성분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지역과 주변 지역들의 풍속의 특성

이 상이하면 도출되는 예측치가 실제와 다른 풍속의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대상지역이 풍속이 

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들의 풍속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이 된다면, 예측치의 평균풍속이 실측치

에 비해 과소평가된 결과를 나타낸다(Fig. 3). 풍속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과 작은 지역이 생기는 이유는 

풍속계가 설치된 주변 지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풍속 세기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여러 요인 중 주요한 3

가지 요인은 지표면 조도, 주변 지형, 풍속계가 설치된 높이로, 전국의 기상대는 이 3가지 요소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풍속 분포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기상대마다 다양한 풍속의 세기를 보정하도록 지역에 따

른 상대적 풍속의 비율을 역거리가중법 식에 추가하여, Fig. 3과 같이 예측치가 실측치의 평균풍속이 유사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역에 따른 상대적인 풍속을 구하기 위해 하나의 기준 지점을 정하는 

방법으로, 건축구조기준(KBC-2016)에 따르면 지표면 조도구분 C, 기준높이 10 m에서의 풍속 VC,10으로 정한

Fig. 3 Limitation of Inverse Distance Weighting method (Chupunglyeong region in the year of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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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과정에서 풍속계가 산 위에 위치하여 풍속이 과대평가되거나 풍속계가 건물이 밀집한 곳에 위치하여 풍

속이 과소평가된 지역에, 그 지역의 상대적 풍속의 비율을 곱하여 VC,10 상태의 풍속으로 보정하는 작업을 거친

다16).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A, B, C, D 4가지 지표면 조도 구분은 그 지역분류 기준이 정량적으로 명

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역의 지표면 조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17). 이와 같은 문제로 전

국 지표면 조도를 산정하여 계산된 상대적 풍속의 비율은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대안으로 각 

지역의 평균풍속 자료를 이용하여 상대적 풍속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2) 수정 역거리가중법(Revised Inverse Distance Weighting, IDW-r)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역거리가중법을 보완한 새로운 보간법을 제시하기 위해 정확도가 높은 지역에 따른 상

대적 풍속의 비율을 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표면 조도 C와 높이 10 m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준 관측소를 하

나 선정하여 이 지점의 평균풍속을 기준으로 ASOS 관측소 70개 지역, AWS 관측소 373개 지역의 상대적 풍속

의 비율을 구하였다. 기준 관측소의 평균풍속을 Vc이라 하고, 전국 모든 관측소의 평균풍속을 각각 V1, V2,…, 

Vn이라 할 때, 식(2)와 같이 Vc/Vi=Mi값을 지역에 따른 상대적 풍속의 비율로 설정하고, 이를 지역 풍속비

(Local wind velocity ratio)라 명명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평균풍속 자료를 통해 전국의 

모든 지역 풍속비를 간단한 계산으로 산정할 수 있다. 기준 관측소는 AWS 관측소 495지점으로 선정하였으며, 

평균풍속은 대상 연도인 2014년의 평균풍속 자료를 이용하였다.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변 지역 풍속에 

지역 풍속비가 곱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역거리가중법을 통해 평균풍속이 보정된 예측치를 산정 후, 대상지역

의 지역 풍속비의 역수를 곱한다. 이를 통해 대상지역의 평균풍속이 반영된 풍속 예측치가 산정된다. 이 방법은 

AWS 관측소 데이터를 사용하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식(3)에서 Rrevised은 수정 역거리가중법으로 계산된 대

상 지점의 각 시각에 대한 풍속 예측치, Mi는 주변 지역의 지역 풍속비, Mtarget은 대상지역의 지역 풍속비이다.

 
 


(2)

 



  






 


  






 ∙ 
∙



(3)

이와 같이 기존의 역거리가중법에 Mi, Mtarget의 지역 풍속비를 추가함으로써 예측치가 대상지역의 평균풍속

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Fig. 4는 Fig. 3과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수정 역거리가중법을 이용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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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ind Velocity Interpolation with Revised Inverse Distance Weighting method (Chupunglyeong region in the year of 

2014)

3. 신뢰도 평가 방법

분석 대상지역의 풍속 실측치와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3가지 보간 방법으로 산정된 풍속 예측치의 신뢰도 평

가를 수행하였다. 누락된 풍속데이터의 구간을 직접적으로 신뢰도 평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락

된 구간을 포함한 주변 시간대의 신뢰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풍속은 계절에 따라 평균과 편차가 변화하기 때문

에 주변 시간대의 범위를 1달 간격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8).

누락 풍속 예측의 신뢰도 평가는 측정값에서 예측치를 뺀 평균경향오차(Mean Bias Error, MBE), 예측 오차

의 산포 정도를 알 수 있는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 실측치와 예측치의 상관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Adjusted R-squared를 이용하였다(Table 1).

Table 1 Reliability evaluation methods 

Formula Confer.

1. MBE (Mean Bias Errors)




  







Pi : measurement value (m/s)

Ri : predictive value (m/s)

n : number of data

2. RMSE

(Root Mean of Square Errors) 






  









Pi : measurement value (m/s)

Ri : predictive value (m/s)

n : number of data

3. Adjusted R-squ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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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 measurement value (m/s)

Ri : predictive value (m/s)

n : number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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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SE STUDY

풍속의 세기를 기준으로 전국의 다양한 지역의 누락 풍속데이터 보간 방법의 적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

으로 풍속의 세기가 높게 형성되는 지역과 낮게 형성되는 지역을 분석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풍속의 세기

를 변화시키는 3가지 요인 중에서 풍속계의 높이는 대체적으로 10 m로 일정하므로, 지표면 조도와 풍속계의 위

치의 조건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을 선정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지표면 조도가 높은 도시 지

역은 지표면 조도가 낮은 시골 지역보다 풍속의 세기가 낮게 형성되고, 풍속계가 산지에 위치한 지역은 평야에 

위치한 지역보다 풍속의 세기가 높게 형성되며, 해안 지역은 내륙지역보다 풍속의 세기가 높게 형성되는 경향

을 보인다. 

따라서 분석 대상지역을 높은 지표면 조도를 가진 서울, 낮은 지표면 조도를 가진 홍천, 풍속계가 산지에 위치

한 대관령, 풍속계가 평야에 위치한 보령, 해안에 위치한 울산, 내륙에 위치한 추풍령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Table 2). Fig. 5는 각각 분석 대상지역에 대한 실측치와 예측치의 RMSE, MBE, Adjusted R-squared 결과이다.

Table 2 Analyzed cases 

Surface characteristics Regions

Surface roughness
High Seoul

Low Hongcheon

Surrounding surface conditions

Mountain area Daegwallyeong

Plain area Boryeong

Seaside area Ulsan

Inland area Chupunglyeong

Method 1(인접지역 데이터 차용)의 경우 대관령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지역에서 모두 낮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대관령 지역이 Method 1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인 이유는 차용한 지역인 강원도 춘천시 용산리 관

측소가 대관령 관측소와 서로 유사한 지표면 조도와 주변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방법은 주변

의 실측 풍속 데이터를 특별한 가공 과정 없이 풍속 고유한 난류 특성을 그대로 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유사한 지표면과 지형 상황을 가진 지역이 있다면 높은 신뢰도를 가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풍속 데이

터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심한 변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대관령을 제외한 다른 지역과 같이 수 km 인접한 지역

의 데이터 중 유사한 조건을 가진 지역을 찾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Method 2(역거리가중법)의 경우 Adjusted R-squared 값은 대체적으로 ASOS 관측소 데이터를 이용하는 

Method 2.1보다 AWS 관측소 데이터를 이용한 방법인 Method 2.2가 더 예측치와 측정치와의 상관관계가 높

게 나타났다. 그러나 RMSE와 MBE에서는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특히 서울, 울산, 추풍령 지역은 

평균 인접 거리가 큰 데이터를 사용하는 Method 2.1방법보다 평균 인접 거리가 작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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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oul region reliability evaluation

(b) Hongcheon region reliability evaluation

(c) Daegwallyeong region reliability evaluation

(d) Boryeong region reliability evaluation

(e) Ulsan region reliability evaluation

(f) Chupunglyeong region reliability evaluation

Fig. 5 MBE, RMSE, Adjusted R2 according to the interpolation methods and target area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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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 2.2 방법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역거리가중법 계산 시, AWS 데이터에서 선정된 지역들에 비

하여 ASOS 데이터에서 선정된 지역들이 대상지역의 풍속 분포와 더 유사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를 통해 역거

리가중법에 이용되는 인접지역들이 대상지역과 근접거리에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높은 신뢰도를 가진 예측치

를 산출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풍속비 보정을 실시하는 Method 3(수정 역거리가중법)의 경우, 대부분의 평가 지표에서 가장 우수한 값을 

나타내었고, 그 중에서도 MBE의 값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홍천, 보령, 추풍령 지

역에서 Method 3의 MBE 절대값이 다른 방법에 비해 확연히 낮아진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정 역거리

가중법을 통해 평균풍속이 조정이 되면서 두 데이터 간 평균의 치우친 정도를 나타내는 MBE 값의 절대값이 감

소하여, 그에 따라 RMSE 값이 감소하고 Adjusted R-squared 값은 증가하여 전체적인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과정에 필요한 표준기상데이터 작성 시 누락된 데이터의 보간에 어려움

이 따르는 풍속데이터의 보간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풍속데이터의 보간에 있어서 선형보간법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인접 지역의 풍속 데이터를 그대로 차용하는 방법(Method 1), 종래의 기상데이터 보정에 널리 사용

되는 역거리가중법(Method 2), 평균풍속의 비율을 이용하여 풍속데이터의 보정 작업을 수반하는 수정 역거리

가중법(Method 3)에 대해 그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지역은 풍속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 6개 지

역에 대해 2014년 ASOS, AWS 관측소 풍속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14년 국내 6개 지역의 풍속 실측치와 각각의 보간 방법으로 산출된 예측치 간의 신뢰도 평가 결과, 모

든 대상지역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수정 역거리가중법(Method 3), 역거리가중법(Method 2.1, 

Method 2.2), 인접 지역 데이터 차용 방법(Method 1)의 순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 인접 지역 데이터를 차용하는 방법(Method 1)은 대관령 지역과 같이 주변에 유사한 지형 상황을 가진 데

이터 차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상지와 상관성이 높은 풍속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

서 대상지역과 유사한 풍속 특성을 가진 지역을 찾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3) 역거리가중법(Method 2)은 주변 지역 데이터의 평균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상지역 풍속

의 변동 성분을 잘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이 방법은 대상지역의 풍속 성분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지역에서 대상지역의 평균풍속과 상이한 예측치가 산출되는 한계를 보였다.

(4) 서울, 울산, 추풍령 지역의 신뢰도 평가 결과를 통해, 평균 인접거리가 큰 ASOS 관측소 데이터를 이용하

는 방법(Method 2.1)과 평균 인접거리가 작은 AWS 관측소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Method 2.2)에서 

RMSE와 MBE지표의 신뢰성에 경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가까운 지역의 데

이터를 이용하는 방법(Method 2.2)이 반드시 높은 신뢰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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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정 역거리가중법(Method 3)은 기존의 역거리가중법(Method 2)에 기준 지역에 

대한 전국의 평균풍속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역 풍속비를 곱하는 보정 과정이 추가된 방법이다. 이 방법

을 통해 산출된 예측치는 대상지역의 실측치와 평균풍속이 유사하게 보정이 되어, 대부분의 신뢰도 평가

지표에서 우수한 값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풍속데이터의 3가지 보간 방법 중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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