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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introduction of digital cameras in an aerial-photogrammetry field on 2006, the technological 

paradigm related to the photogrammetry has been shifting from the analog types to digital types. However, 
current construction standard cost for the aerial-photogrammetry and the digital mapping are being mixed 
with analog-based concepts and digital-based methods. In the current standard cost, the monthly weather table 
is closely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the number of flying days in a taking of aerial photograph. The current 
monthly weather table uses the results calculated from the observation data of total cloud amount from 1999 
to 2007. In this study, the monthly weather table was calculated using the total cloud data during ten years 
from 2009 to 2018. As a result, the newly calculated number of clear days for 29 stations was analyzed as 44 
days decreased by 6 days. The maximum number of clear days decreased in Jinju as 23 days, and the highest 
decreased clearing days was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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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항공사진 촬영방식에 디지털 카메라를 도입한 이후 항공사진 촬영과 관련한 기술 
패러다임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항공사진 촬영과 수치지도 제작에 대
한 표준품셈은 아날로그 기반의 품셈과 디지털 기반 품셈이 혼재되어 활용되고 있다. 항공사진촬영과 관련한 품셈
의 개정항목 중에서 월별천후표는 비행기의 운항일수 계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의 월별천후표는 1999년부
터 2007년 동안의 전운량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8년 
동안의 전운량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월별천후표의 계산을 연구하였다. 결과적으로 29개의 동일한 지점에 대하여 
신규 산출한 평균 쾌청일수는 기존의 50일에서 6일이 감소한 44일로 분석되었다. 최대 쾌청일수 감소는 진주에서 
23일로 나타났으며, 최대 쾌청일이 감소한 달은 2월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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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항공사진측량 분야에서는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를 이용하여 신속한 작업과 편의성
에 의한 공간정보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통적인 항공
사진측량의 활용 분야는 물론 무인항공기의 플랫폼 형식에 따
른 필지경계 측량, 송전선의 침하량 계산, 토석류 등의 재난 분
석, 고해상도 영상 취득 등으로의 적용 대상의 확장성이 높아지
고 있다(Han and Hong, 2017; Kim et al., 2017; Shin et al., 2017; 
Sung and Lee, 2017).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공간정보자료 획득 
분야에서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비용 결정과 예산 수립을 위
해서 작업공종에 따른 연구수행을 바탕으로 표준품셈(안)에 
대한 제시가 연구된 바 있다(Yun et al., 2016).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항공사진 촬영방식에 디지털 
카메라를 도입한 이후 항공사진 촬영과 관련한 기술 패러다임
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디
지털 방식의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취득한 디지털 영상에 대한 
후처리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 중이며 최신의 공법들이 공간
정보 분야에 도입되고 있다(NGII, 2019). 그러나 현재 항공사진 
촬영과 수치지도 제작에 대한 표준품셈은 아날로그 기반의 품
셈과 디지털 기반 품셈이 혼재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공정
은 과거 품셈을 의존·사용에 따라 공간정보 표준품셈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활용하고 있는 디지털 항측 기술에 
대한 일부 항목에 대한 품셈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 사업 발주처
의 사업설계에 있어서 혼란이 야기되고, 품셈과 규정 간의 불일
치에 따른 공간정보 성과물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항공사진 및 범용 장비 기
반의 표준품셈 개정과 현행화를 통해 투입인력 등 작업공정의 
현실화로 실질적 대가 산정기준에 재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항공사진측량과 관련된 현행 품셈은 항공사진측량 분야의 
투입인력 및 작업공정의 현실화를 통한 품셈 제·개정(안) 마련
을 위해 관련 규정 및 표준품셈의 명확한 이해, 품셈기준 주요
항목에 대한 분석, 투입자원의 적정 대가 산정 방안 마련, 분야
별 활용센서 다각화 및 기 구축데이터 관리·활용에 대한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영상 및 수치지도 등의 표준
품셈 개별 항목은 관련 작업규정 내의 작업공정 흐름과 일치하
지 않는다. 따라서 품셈항목을 작업공정별로 정의하고 분석하
여 항목별 과제도출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하고, 실질적인 대
가 산정 재정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항공사진 촬
영 시 투입되는 장비의 제원 및 특성, 월별천후표 갱신 및 현재 
촬영 가능한 기상조건 현행화를 위한 항목의 도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사진 촬영에 있어서 촬영 대상 지역에 대한 

촬영일수 산출과 관계가 있는 월별천후표의 갱신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항공사진촬영 관련 표준품셈

국내에서 각종 공사 및 도급용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적산제
도는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으로 발주기관에서 예정가
격을 산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정가격은 표준품셈을 포함
한 표준시장 단가,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
해 산정하고 있다(NGII, 2019). 각종 건설공사 및 도급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환경을 고
려하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 단가에 대하여 매년 2회(7월, 12
월)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고 있다. 
항공사진측량과 관련한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표
준품셈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간한 건설공사 
표준품셈(2019년) 제9장 측량 관련 품셈 중 ‘9-7 지도제작’내에 
‘9-7-1 항공사진촬영’에 세부항목으로 마련되어 있다.
항공사진촬영은 항공기에서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를 이용
한 항공사진 또는 영상의 촬영을 말하며, 이때 사용하는 카메
라 및 항공기의 성능이 촬영비용의 산정에 매우 중요하다. 지도
제작 중 항공사진촬영 품셈은 1998년, 1999년, 그리고 2010년
에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현재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으며, 항
공사진 축척별 제원, 월별천후표, 운항속도, 예비운항시간, 항
공사진촬영 기준 계산식, 항공사진 촬영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
지막으로 이를 근거로 설계 예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항공사진촬영과 관련된 품셈 현황을 분석
한 결과, 아날로그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이 됨에 따
라 현행 품셈은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NGII, 2019).

첫째, 아날로그 카메라를 근거로 제시된 항공사진 축척별 제
원을 디지털 카메라 기반으로 조정
둘째, 1999년~2007년의 기상청 통계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월
별천후표의 최신화
셋째, FMC (Flight Management Computer) 필수장착으로 인
한 항공기 운항속도의 구분삭제
넷째, 항공사진 촬영 작업 중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INS (Inertial Navigation System) 공정을 추
가(사진 기준점의 측량 공정에서 삭제)
다섯째, 항공사진촬영 기준 계산식에 2단 촬영과 도서지역 
촬영으로 한 추가시간 반영
여섯째, 아날로그 기반의 불필요한 성과품 삭제 및 실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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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의 공정 통합

이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월별천후표의 최신
화이다. 현행 품셈에서의 월별천후표는 1999년부터 2007년 동
안 1일 8회씩 관측한 구름의 양을 기상청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이며, 지점별 쾌청일수를 제시하고 있다. 항공사진
촬영과 관련한 품셈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항공기의 운항체류
일수 계산에 필요한 쾌청일수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항공촬영 쾌청일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2008년 이후의 장기간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한 
쾌청일수 재산정이 필요하다.

3. 월별천후표 재계산

기상 상태의 조건은 항공사진 촬영 가능 여부를 판가름하는 주
요한 인자 중 하나이자 촬영 결과물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국내에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름의 양(운
량), 시정, 구름의 높이, 풍량/풍속, 항공기상 정보 등이 기상 상
태를 판단하는 기준 자료로써 활용하고 있다. 항공사진 촬영에 
대한 품셈 산정에 있어서 지역별로 촬영 가능일 정보는 구름에 
의한 차폐 또는 안개나 연무 등에 의한 시정 악화 등에 의한 장
애요소 등을 고려한다. 이러한 장애요소를 배제하고 항공사진 
촬영이 가능한 천공 상황을 지역별로 분류하기 위해 전운량이 

Index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Total
Chuncheon (8) (8) 5 3 3 3 0 1 1 2 4 (7) 45
Gangneung (10) 8 5 4 4 2 1 1 2 5 9 11 62

Seoul (9) 7 5 5 4 2 0 1 2 8 7 (8) 58
Incheon (9) 7 5 5 5 2 0 2 3 8 7 (8) 61

Ulleungdo (1) (1) (2) 3 4 2 1 1 1 2 1 0 19
Suwon (9) 7 5 5 5 2 0 1 3 6 6 (8) 57

Cheongju (4) (6) 5 4 5 2 0 0 1 5 5 (4) 41
Chupungryeong (4) (5) 4 5 4 2 0 0 2 5 5 (5) 41

Pohang 11 8 6 5 4 2 1 2 1 5 10 11 66
Daegu 9 8 5 5 4 2 0 1 2 6 7 9 58
Jeonju (4) (5) 4 5 4 3 0 0 2 6 6 (4) 43
Ulsan 11 8 5 6 4 2 2 1 2 6 10 11 68

Kwangju (3) (4) 4 5 4 2 0 0 2 7 5 (3) 39
Pusan 11 9 6 6 5 2 2 2 3 7 11 13 77
Mokpo (1) (3) 3 5 4 2 0 0 2 6 5 (3) 34
Yeosu 9 8 7 7 5 2 2 2 3 7 10 8 70
Jeju 1 1 2 4 3 1 0 0 1 2 3 1 19

Seogwipo 0 3 2 4 3 1 0 0 1 4 3 2 23
Sokcho (11) 8 5 4 3 2 1 1 2 6 9 10 62

Cheolwon (9) (7) 5 4 3 2 0 1 2 6 7 (8) 54
Wonju (8) (7) 5 3 4 2 0 0 1 5 6 (7) 48
Seosan (2) (4) 4 5 4 2 0 0 2 5 4 (2) 34
Wuljin 11 8 5 5 4 3 1 2 2 5 9 11 66
Daejeon (5) 6 5 5 5 2 0 1 2 6 5 (5) 47
Andong (10) 8 5 5 5 2 1 0 0 3 5 9 53
Gunsan (2) (4) 4 5 4 1 0 0 1 5 4 (3) 33

Tongyeong 11 9 6 5 4 2 2 2 3 7 11 11 73
Wando (3) 4 3 5 5 2 0 1 3 7 7 5 45
Jinju 10 9 6 5 4 1 1 1 1 6 8 9 61

Average 6.76 6.21 4.59 4.72 4.10 1.97 0.52 0.83 1.83 5.45 6.52 6.76 50.24

Table 1. Current monthly weather table in construction standard cost(199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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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하(구름의 양 10% 이하)인 기상 통계일을 쾌청일로 결정
하고 이를 월별천후표라 칭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운량
은 기상예측 뿐만 아니라 기상 관측 요소들의 변화와 연관이 
있으며, 지표면의 일사량 및 일조시간 추정을 결정하기 위한 관
측 요소로서 활용되고 있다. 구름 자료는 대상 지역의 일사량
을 추정하고, 일조와의 상관성 및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태양에
너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표면 온도 추정에도 활용된다
(Yoo et al., 2008; Lee et al., 2010; Kim et al., 2004; Lee and Cho, 
2012). 전운량은 아직도 관측자에 의한 목측 관측 수행이 일반
적이므로 관측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오차가 포함될 가능성
이 증가하므로 Fig. 1과 같이 Skyviewer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
한 하늘 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전운량을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Kim et al., 2015). 
현재 항공사진측량 관련 품셈에서 쾌청일수는 전운량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사진촬영시 피복에 의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설이나 도심 지역의 연무 현상 및 산악지대의 태양각 등
의 특수 지상조건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게 하고 있다(Lee, 
2004). 또한, 사진축척에 따른 실제 비행고도 및 비행기의 종류
를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다음 Table 1은 현행 품셈에서 제
공하고 있는 총 29개 지역에 대한 월별천후표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1에서 괄호에 표시된 숫자는 월간 3일 이상 적설이 있는 
달의 쾌청일수를 말한다. 현재 품셈에서는 Table 1에 명시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지구의 표를 활용할 수 있
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월별천후표는 과거 12년에서 20년 전의 자료를 기준으
로 작성되어 최근의 기후 변화 및 미세먼지 증가 등으로 인한 항
공촬영 쾌청일수 감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쾌청일수는 구
름의 양을 10% 이하를 기준으로 한 기상통계로써 과거와 비교
하면 쾌청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동일지역에 대한 항공사진촬
영 물량 산정시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기상 현황을 반영하여 항공사진 촬영에 필요한 쾌청일수를 도

Fig. 1. Appearance of skyviewer instrument, image and RBR distribution(Kim et al., 2015)

Table 2. Information of synoptic weather stations

Station 
# Station Name Lat. 

(WGS84)
Lon. 

(WGS84)
Height

(m)
90 Sokcho 38.25085 128.56473 18
95 Cheolwon 38.14787 127.3042 155
101 Chuncheon 37.90262 127.7357 76
104 Bukgangneung 37.80456 128.85535 75
108 Seoul 37.57142 126.9658 86
112 Incheon 37.47772 126.6249 69
114 Wonju 37.33749 127.94659 150
115 Ulleungdo 37.48129 130.89863 221
119 Suwon 37.27226 126.98533 35
129 Seosan 36.77658 126.4939 25
130 Uljin 36.99176 129.41278 49
131 Cheongju 36.6392 127.4407 58.7
133 Daejeon 36.37198 127.37211 70
135 Chupungryeong 36.22025 127.99458 245
136 Andong 36.5729 128.7073 141.26
138 Pohang 36.03201 129.38002 4
140 Gunsan 36.0053 126.76135 23
143 Daegu 35.87797 128.65296 54
146 Jeonju 35.84083 127.1172 61
152 Ulsan 35.5825 129.33472 83
156 Kwangju 35.17294 126.89158 72
159 Pusan 35.1047 129.032 69.56
162 Tongyeong 34.84546 128.4356 32
165 Mokpo 34.81689 126.38121 38
168 Yeosu 34.73929 127.74064 65
170 Wando 34.39587 126.70184 35
184 Jeju 33.51411 126.52969 21
189 Seogwipo 33.2462 126.5653 51.86
192 Jinju 35.1638 128.04 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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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해 내기 위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
년간의 기상 관측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존 품셈과 동일한 국내 
29개 지점에서 관측된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ig. 2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기상청 통계자료(KMA, 2019)에 접속하
여 10년간의 전운량 관측자료를 수집하여 월별천후표 최신화
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월별천후표를 새롭게 계산하기 위
해서 수집한 기상자료는 매시간 관측된 풍속, 3시간 간격으로 
관측된 시정, 전운량, 중하층운량과 최심적설, 최심신적설 등이
며, 이들 중 전운량의 통계처리를 통해 일평균 및 월평균 값을 
계산하고 각각의 촬영조건을 만족하는 항공사진촬영 가능 일
수를 산출하였다. 다음 Table 2는 29개 지점의 종관기상관측지
점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일람표이다. 

Table 3은 최근 10년간 관측한 전운량 자료를 토대로 새롭게 
계산한 29개 지점에 대한 월별천후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29개 지점에 대한 평균 쾌청일은 Table 1에서 보여주고 있
는 50일에서 44일로 약 6일의 감소가 발생하였다. 

4. 결과 분석

Fig. 2는 Table 1과 Table 3을 이용하여 계산한 지역별 쾌청일
수에 대해 기존의 쾌청일수와 어느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
는지를 비교한 결과이다. 29개 지점에 대한 쾌청일은 춘천, 원
주, 추풍령, 서산, 군산의 5개 지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
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기상상태

Table 3. New monthly weather table in construction standard cost

Index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Total
Chuncheon (7) (5) 6 4 4 2 0 0 2 5 3 (7) 45
Gangneung (11) (6) (6) 4 3 2 0 1 1 5 6 (10) 55

Seoul (8) (6) 6 5 6 2 0 1 4 7 4 (6) 55
Incheon (7) (6) 7 5 5 1 0 1 3 6 5 (6) 52

Ulleungdo 0 0 (2) 3 3 1 1 0 0 1 0 0 11
Suwon (7) (5) 6 5 5 2 0 0 4 6 4 (6) 50

Cheongju (4) (4) 6 5 5 1 0 0 2 6 4 (3) 40
Chupungryeong (5) (3) (6) 3 5 3 0 0 1 6 6 (4) 42

Pohang 11 6 7 5 5 1 1 1 1 5 7 9 59
Daegu (8) 5 7 5 5 1 0 1 1 5 6 6 50
Jeonju (3) 3 6 5 5 1 0 0 2 6 3 (3) 37
Ulsan 10 5 7 5 5 1 1 2 1 4 6 9 56

Kwangju (3) 4 5 4 4 0 0 1 2 6 3 (2) 34
Pusan 12 6 7 5 5 1 0 3 2 5 7 9 62
Mokpo (2) (2) 5 4 4 0 0 1 3 5 2 (2) 30
Yeosu 6 5 7 5 4 0 0 4 2 5 6 6 50
Jeju 0 0 3 4 4 0 0 1 0 2 1 0 15

Seogwipo (1) 0 3 5 3 0 0 0 2 4 1 0 19
Sokcho (11) (6) (6) 4 4 2 0 0 2 6 6 (10) 57

Cheolwon (10) (4) 6 4 4 2 0 0 4 6 5 (8) 53
Wonju (9) (4) 5 4 5 1 0 0 3 6 4 (7) 48
Seosan (3) (3) (5) 5 4 2 0 0 4 6 2 (3) 37
Wuljin (10) (5) 6 5 4 1 0 1 2 5 7 9 55
Daejeon (4) (4) 6 5 5 1 0 0 3 6 3 (3) 40
Andong (9) (6) 7 5 5 1 0 1 1 3 5 (7) 50
Gunsan (5) 2 5 4 6 1 2 0 4 6 2 (2) 39

Tongyeong 12 5 7 6 3 0 0 1 3 6 7 9 59
Wando (4) 3 5 5 5 1 2 1 3 6 3 (3) 41
Jinju 8 4 5 3 3 0 0 1 1 4 4 5 38

Average 6.55 4.03 5.69 4.52 4.41 1.07 0.24 0.76 2.17 5.14 4.21 5.31 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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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영하여 쾌청일수를 계산한 결과, 29개 지역 중 진주(Jinju)
에서 최대 23일의 쾌청일수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여수(20일), 부산(15일), 통영(14일), 울진(11일)의 순서대
로 10일 이상의 감소가 발생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군산을 포함
하여 서산, 추풍령의 3개 지역에서는 쾌청일수가 각각 6일, 3일, 
1일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지역에 대해 평균적으로 
50.24일에서 44.10일로 약 6일의 쾌청일수가 감소하였다.

Fig. 2. Variation of number of clear days compared with 
past period(1999~2007)

Fig. 3은 현 품셈의 월별천후표 상 쾌청일수와 새롭게 계산
한 쾌청일수를 월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3월, 5월, 9월에는 각
각 0.9일, 0.3일, 0.4일이 증가하는 것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쾌
청일수가 감소하였다. 쾌청일수 감소의 크기는 2월, 11월 및 12
월의 순서대로 크게 나타났으며, 각각 2.2일, 2.3일, 1.5일씩 감소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인 쾌청일수 감소는 항공기 운항
일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촬영비용이 증가할 것으
로 예측된다.

Fig. 3. Comparison of number of clear days between 
current monthly weather table and recalculated monthly 

weather table

5. 결 론

현재 항공사진촬영과 관련한 표준품셈은 아날로그 기반 품
셈과 디지털 기반 품셈이 혼재되어 활용되고 있고 일부 공정은 
과거 아날로그 품셈을 사용하고 있다. 2019년 건설표준품셈 제
9장 측량 관련 품셈 중 ‘9-7 지도제작’ 표준품셈의 세부항목에
는 아날로그 방식과 관련된 항목이 존재함과 동시에 디지털 항
공사진 카메라별 특성에 따른 항공사진 축척별 제원, 월별천후
표의 갱신, 도서지역 촬영거리 증가에 대한 반영 등은 품셈 개
정에 있어서 현행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사
진촬영 항목에서 운항소요일수 산출에 필요한 월별천후표를 
최신화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기상청에서 관측
한 전운량 자료를 바탕으로 쾌청일수를 다시 계산하고자 하였
다. 기존 품셈에서 제시하고 있는 29개의 동일한 지점에 대하여 
신규 산출한 평균 쾌청일수는 기존 50일에서 6일이 감소한 44
일로 분석되었다. 최대 쾌청일 감소는 진주에서 23일로 나타났
으며, 여수, 부산, 통영, 울진 순으로 우리나라의 남쪽 지역에서
의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월별 쾌청일수의 
감소는 2월, 11월, 12월의 순서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항
공사진촬영 표준품셈에서 운항일수 계산에 필요한 변수는 순
촬영일수, 기지이동시간, 촬영대상 지역에 대하여 30일에 대한 
분모 수로써 사용하는 해당월의 쾌청일수로 구성되어 있다. 최
근의 기상관측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월별천후표를 바탕으로 
다른 요소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쾌청일수의 감소는 운
항소요일수를 증가시키게 되며, 이는 항공사진촬영의 산출 비
용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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