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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최근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비용을 지출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 설계 빈도에 맞는 치수 정책

을 수립한다. 본 연구는 적정 설계 빈도의 설계를 위해 자료기간에 따른 확률강우량의 변화

특성에 대해 분석 하였고, 빈도별 확률강우량을 초과하는 강우사상의 시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초과횟수를 산정하여 경향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는 기상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관측소 중에서 비교적 장기간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16개 지점을 선정하여 분석하였

다. 선정된 지점을 관측년수를 3가지로 나누어 구분하여 빈도해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많은

지역에서 확률강우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빈도해석을 통해 산정된 확률

강우량으로 기준을 정하였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초과횟수를 산정하여 경향성 분석을 수행하

였다.

핵심용어 : 자료기간, 빈도해석, 초과횟수, 경향성,

.......................................................................................................

1. 서론

최근에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규모 또한 대형화 되고 있다.

그 중 2002년에 우리나라를 관통한 태풍 루사(Rusa)는 우리나라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일강수량(강릉, 870.5mm)을 기록했고 51,479억 원이라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장·단기 수자원계획과 수공구조물의 설계를 위하여 확률강우량의 산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다. 즉, 과거의 여러 수문 사상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수공구조물들의 설

계빈도를 결정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사용된 수문 사상의 자료기간에 따라 확률 값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관측 자료 기간을 달리하여 빈도 해석한 결과를 비교함으로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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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확률강우량의 변화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의 강우사상과 최근 강우사상을

비교함으로서 미래의 강우 형태를 파악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확률강우량의 시간적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관할하는 비교적

자료가 많고 같은 기간의 자료 확보를 위하여 16개 강우관측소를 선정하였고, 그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 보유 년을 5년 단위로 다르게 하여 빈도해석을 실시하였으며 경향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리고 호우사상의 특성을 분석하기위해 초과 횟수 기준을 산정하여 초과 횟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2. 분석 대상 지점 및 자료기간에 따른 확률강우량 비교

본 연구에서는 자료기간에 따른 확률강우량의 변화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교적 자료 보유

년수가 많은 지점인 16개 지점의 강우관측소를 선정, 일강우량 자료를 활용하였다.

2.1 분석대상 지점의 선정

우리나라의 강우관측은 크게 기상청과 건설교통부 및 수자원공사 관할 지점으로 구분된다. 강

우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고 과거로부터의 관측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 되어 있는 기상청에서 관측

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상청에서 관측하고 있는 강우자료는 우리나라에 총 76

개의 지상관측지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 중에서 관측연수가 30년 이상이면서 대표적인 도시지역들

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 표는 분석 대상 지점들을 정리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지점번호

Station no.

관측 지점

Station

시간강우량 일강우량

비고관측

개시

자료

길이

관측

개시

자료

길이

101 춘    천 1966 44 1966 44

105 강    릉 1961 49 1912 98

108 서    울 1961 49 1908 102

112 인    천 1961 49 1905 105

119 수    원 1964 46 1964 46

133 대    전 1969 41 1969 41

138 포    항 1961 49 1949 61

143 대    구 1961 49 1909 101

146 전    주 1961 49 1919 91

152 울    산 1961 49 1946 64

156 광    주 1961 49 1940 70

159 부    산 1961 49 1905 105

165 목    포 1961 49 1906 104

168 여    수 1961 49 1943 67

184 제    주 1961 49 1924 86

192 진    주 1969 41 1970 40 1969.3

<표 1> 각 강우관측소에서 관측된 강우자료의 관측연수

2.2 자료기간에 따른 확률강우량 비교

관측 자료기간에 따른 비교, 분석을 위하여 자료기간을 자료전체(~2009년), 전체자료에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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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을 제외(~2004년), 전체 자료에서 최근 10년 자료 제외(~1999년)하여 총 3가지로 나누어 빈도해

석을 실시하였다. 빈도해석은 확률가중모멘트법을 사용하여 매개변수를 추정하였으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점의 적정 확률분포형인 Gumbel분포를 최적분포형으로 자료기간별 지속시간 1, 3, 6,

12, 24, 48, 72시간의 재현기간 2, 5, 10, 30, 50, 100, 150, 200년 빈도에 대한 확률강우량을 산정하

였다.

<그림 1> 지속시간 24시간, 재현기간 10년의 확률강우량 변화

3. 기준 강우량을 초과하는 호우사상의 발생 횟수 비교

앞에서 산정한 16개 지점의 1970년부터 2009년 까지 총 40년 동안 관측된 자료를 사용하여 확

률강우량을 산정하였고, 그 값의 초과횟수를 산정하여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가장 먼

저 기준 강우량을 선정하였다. 선정 방법은 지속시간과 재현기간별로 평균을 산정하여, 그 값에서

가장 가까운 10의 배수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예를 들면, 지속시간 1시간일 때 재현기간 2년에

서 모든 지점의 평균값은 39.8mm이다. 이 값을 10의 배수로 반올림하여 40mm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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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속시간(hr)

1 3 6 12 24 48 72

강우량

(mm)

40 60 90 120 140 170 180

50 90 120 160 200 240 260

60 100 140 190 240 280 310

70 130 180 240 300 350 380

100 180 250 320 400 480 520

<표 2> 지속시간과 재현기간별 강우강도의 초과 기준

표를 기준으로 초과 횟수를 산정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관측년도별 초과 횟수를 분석하였다.

<그림 2> 연도별 기준 강우강도를 초과하는 지속시간 24시간의 호우사상 발생 횟수

위 그림을 보면 모든 결과에서 기준 강우강도를 초과하는 횟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그리고 더욱 정확한 분석을 위해 분석 총 자료(40년)를 반으로 나누어 전반부(1970~1989년)

의 평균과 후반부의 평균(1990~2009년)을 비교하였으며, 분석한 결과 역시 전반부(1970~1989년)의

평균보다 후반부(1990~2009년)의 평균이 높게 나왔다. 이는 호우사상의 변화를 나타내고 전반부에

서 후반부로 갈수록 강우강도의 증가를 나타낸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호우사상의

발생빈도가 보다 빈번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로부터 건설되어 유지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수공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와 적절한 치수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

한 녹색성장을 위한 안전한 국토관리를 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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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우리나라의 16개 지점에서 관측된 시간강우량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첫 번째로

자료기간에 따라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적절한 강우강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강우사상의 발생빈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자료기간에 따라서 관측시작연도부터 1999, 2004 및 2009년까지로 관측자료를 구분하여 확률강

우량을 산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자료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한 확률강우량은 지속시간과 재현기

간에 따라서 약간씩 상이하지만, 절반 이상의 지점에서 확률강우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최근의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극한 강우사상의 발생이 보다 빈번해

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1970년부터 2009년까지 40년간의 시간강우자료를 이용하여 기준강우량을 초과하는 강우량의 발

생횟수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17개 대상 지점의 확률강우량의 빈도별 평균값에 해당하는

quantile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강우사상의 발생횟수를 추출하였다. 분석 결과 과거

에 비해 극한강우사상에 해당하는 강우량의 발생횟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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