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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nvestigate properties of cloud and rainfall occurred at Boseong on 10 July

2012, Raindrop Size distributions (RSDs) and other parameters were analyzed using observa-

tion data collected by Micro Rain Radar (MRR) and PARticle SIze and VELocity (PAR-

SIVEL) disdrometer located in the National center for intensive observation of severe weather

at Boseong in the southwest of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time series of RSD parame-

ters, relationship between reflectivity-rain rate, and vertical variation of rain rates-fall veloci-

ties below melting layer were examined. As a result, good agreements were found in the

reflectivity-rain rate time series as well as their power relationships between MRR and PAR-

SIVEL disdrometer. The rain rate was proportional to reflectivity, mean diameter, and inversely

proportional to shape (µ), slope (Λ), intercept (N0) parameter of RSD. In comparison of the

RSD, as rain rate was increased, the slope of RSD became less steep and the mean diameter

became larger. Also, it was verified that reflectivities are classified in three categories (Cate-

gory 1: Z (reflectivity) > 40 dBZ, Category 2: 30 dBZ < Z < 40 dBZ, Category 3: Z < 30 dBZ).

As reflectivity was increased, rain rate was intensified and larger raindrops were existed, while

reflectivity was decreased, shape (µ), slope (Λ), intercept (N0) parameter of RSD were

increased. We expected that these results will lead to better understanding of microphysical

process in convective rainfall system occurred during short-term period over Korean peninsula.

Key words: Micro Rain Radar (MRR), PARticle Size and VELocity (PARSIVEL) disdrome-

ter, Raindrop Size Distribution (RSD)

1. 서 론

우리나라는 해마다 태풍과 집중호우의 발생으로 인

해 대부분의 강우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위험기상에

따른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기상

재해 예방을 위해 자료동화를 이용한 모델의 개선 등

지속적으로 예측성 향상을 도모해 왔지만, 시공간적

으로 급변하는 강우의 패턴 및 강도를 정확히 예측하

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국립기상연구

소, 2010). 따라서 위험기상의 예측성을 향상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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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고해상도의 시공간 강우자료가 요구되며, 이

러한 점에서 강우시스템의 발달과 이동의 탐지 능력

이 뛰어나고 다양한 시공간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지

상레이더를 이용한 관측 및 분석 연구가 매우 중요하

다(국립기상연구소, 2010).

또한 정량적 강수 예측(Quantitative Precipitation

Estimates, QPE)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레이더

와 지상관측 자료로부터 강우입자 크기분포(Raindrop

Size Distribution, RSD)와 관련 강우 파라미터들을 산

출하는 것이 중요하다(차주완 등, 2010; McGaughey

et al., 1996; Mckague et al., 1998; Viltard et al.,

1998). 이러한 산출과정은 강우시스템 내의 미세물리

및 역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 이

유는 강우입자 크기분포는 병합, 깨짐(breakup), 응결,

증발, 눈의 융해와 같은 미세물리 과정에 의해 결정

되고, 강우시스템에서 미세물리 과정에 따라 시공간

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Zhao et al., 2011).

강우입자 크기분포는, 마이크로파 원격탐사(microwave

remote sensing)의 정량적 강우량 예측과 수치예보모

델의 물리과정을 모수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Lee

et al., 2007), 전파연구에 있어서는 정확한 강우강도

와 함께 눈, 안개, 구름, 특히 강우로 인한 전파감쇠

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최동유 등, 2010). 또한 Uijlenhoet et al.(2003)와

Uijlenhoet and Torres(2006)는 에어로솔 입자의 강수

세정(precipitation scavenging)과 토양침식(soil erosion)

등에서 정확한 강우입자의 크기분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Zhao et al.(2011)은 강우입

자 크기분포를 사용하여 레이더의 강우율 예측을 향

상시키고, 여기에서 정확한 강우율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한편, 레이더를 이용한 강우관측에도 강우입자의 크

기분포가 사용되며, 강우관측은 반사도 인자(Z)와 지

상 강우강도(R)의 관계에 의존하므로 Z-R 관계를 명

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Marshall and Palmer(1948)

가 강우입자의 크기분포를 이용하여 Z-R 관계식 Z = aR
b

을 제시한 이후로 많은 연구자들은 강우형태에 따른

Z-R 관계식을 제시하였으며(Fujiwara, 1965; Joss and

Waldvogel, 1970; Austin, 1987; Atlas et al., 1999), 강

우입자 크기분포의 시공간적 변동성으로 인해 다양한

Z-R 관계식이 존재하므로, 레이더 기상 연구 분야에

서는 강우입자 크기분포의 변동성에 대한 여러 연구

를 수행해 왔다(Uijlenhoet et al., 2003; Lee and

Zawadzki, 2005; Lee et al., 2007).

이처럼 강우입자의 크기분포나 강우강도 및 미세물

리 과정에 따른 강우 파라미터에 대한 연구는 국외에

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연직강우레이더(Micro Rain Radar, MRR)와 광학우

적계(PARticle Size and VELocity, PARSIVEL)의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2012년 여름철 7월 10일 강우사례에

대하여 산출된 강우 파라미터의 시계열과 시간-고도면

의 특성, 상관관계, 그리고 반사도를 카테고리별로 분

류하여 그에 대한 강우 파라미터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분석방법

2.1 자료 및 관측기기의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전라남도 보성군(34.76oN,

127.16
o
E)에 위치한 보성 국가위험기상집중관측센터

(National Center for Intensive Observation of Severe

Weather, NCIO)에서 관측된 광학우적계와 연직강우레

이더의 관측자료이며, 분석한 강우사례는 장마전선 상

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일강수량이 57.5 mm

인 2012년 7월 10일이다.

연직강우레이더는 24.1 GHz(k-band) 주파수를 사

용하는 주파수 변조 연속파(Frequency Modulated

Table 1. The specification of MRR and PARSIVEL at the Boseong NCIO.

Instrument Micro Rain Radar (MRR) PARticle SIze and VELocity (PARSIVEL)

Manufacture Metek, Germany OTTA

Variables

Reflectivity, Rain rate,

Drop size distribution,

Liquid water content

Drop size spectra, reflectivity,

Fall velocity, Rain rate, etc.

Frequency 24.1 GHz (K-band) 650 nm (Horizontal laser beam)

Height resolution 200 m -

Particle size range 0.249~4.53 mm
0.2~5 mm (fluid type)

0.2~25 mm (solid type)

Observation interval 1 minute 1 minute

Installation date May 2002 Apri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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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 Wave, FMCW) 방식의 연직지향 도플러

레이더로서, 주파수가 선형 변조된 전자기파를 대기

중에 연직으로 발사하여 입자들에 의해 반사되는 신

호를 이용해 각 고도별로 강우율과 강우입자 크기분

포 등을 산출한다. 최대 6.2 km 고도까지 총 32개 층

의 연직프로파일을 산출하며, 연직해상도는 200 m이

다. 광학우적계는 발신부에서 조명된 650 nm 파장대

의 레이저 빔이 수신부에 도달되기 전 낙하된 강우의

빔 차단효과에 따른 강우입자와 종단속도를 측정하고,

입자의 크기와 낙하속도를 32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광학우적계와 연직강우레이더의 시간해상도는 1분이

며, 상세한 규격은 Table 1과 같다.

2.2 분석방법

광학우적계는 지상에서 강우 파라미터를 직접 관측

하고, 연직강우레이더는 대기중의 강우입자들로부터

원격으로 반사되어 오는 마이크로파의 후방산란신호

를 이용하여 강우 파라미터와 입자의 크기분포를 산

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우율(R)과 반사도(Z), 평균입

자직경(Dm)의 시계열 및 강우율에 대한 반사도와 평

균입자직경의 상관관계, 강우입자 크기분포(RSD) 등

의 파라미터에 대하여 광학우적계와 연직강우레이더

장비(200 m의 관측값)의 관측자료를 비교하고, 6.2 km

의 높이까지 관측 가능한 연직강우레이더 자료를 이

용하여 시간-고도면에 대한 반사도와 강우율, 낙하속

도 등을 분석하였다. 연직강우레이더는 강한 상승·

하강기류에 의해 나타나는 오차와 고도 증가에 따른

감쇠현상이 크고, 이 연구에서는 강우의 특성을 파악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융해층(melting layer) 아래의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강우유형에 따른 파라미터의 특성을 알아보고

자 반사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세 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강우 파라미터 사이의 상관성을 비교분석 하

였다; Category 1: Z > 40 dBZ, Category 2: 30 < Z <

40 dBZ, Category 3: Z < 30 dBZ. 40 dBZ 이상의 반사

도는 층운형 강우에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류형

구간(Category 1)으로 구분하였다(Steiner et al., 1995).

반사도의 치우침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

립 구간(Category 2)을 포함하였으며, 30 dBZ 이하의

반사도는 층운형 구간(Category 3)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강우 파라미터들은 아래의 모멘트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Tokay and Short, 1996;

Chu and Su, 2008; Williams and Gage, 2009).

(1)

여기서, M은 모멘트, n은 모멘트 차수를 가리킨다. 예

를 들어 M6은 6차수 모멘트로서 레이더 반사도 인자

(radar reflectivity factor)를 의미한다. D는 강우입자의

직경(mm), N(D) 는 단위체적당 물방울의 크기 D와

D + dD 사이에 포함된 물방울의 개수 즉, 강우입자 크

기별 수농도 분포(m−3 mm−1), Γ은 gamma 함수이며,

µ, N0, Λ는 각각 강우입자 크기분포의 모양, 인터셉트

(m
−3

 mm
−1−µ

), 기울기(mm
−1

) 파라미터로 아래의 Eq.

(2)~(4)에 의해 계산되었다.

(2)

(3)

(4)

Equation (2)에서 η은 모멘트의 비율이고, Eq. (4)에서

Dm은 평균입자의 직경(mm)으로 Eq. (5)와 Eq. (6)에

의해 계산되었다.

(5)

(6)

3. 분석결과

3.1 2010년 7월 10일 강우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보성지점에서 하루 57.5 mm의 강우

가 내린 2012년 7월 10일의 사례에 대하여 강우 파

라미터를 분석하였다. Figure 1은 7월 10일 1300 UTC

부터 2100 UTC까지 8시간 동안, 보성 국가위험기상

집중관측센터에서 연직강우레이더에 의해 관측된 레

이더 반사도와 강우율, 낙하속도, 그리고 연직속도의

시간-고도면을 나타낸 것으로, 연직속도 w는 Atlas et

al.(1973)에 의거하여 Eq. (7)에 의해 계산되었다.

(7)

여기서, Wdop는 도플러 속도, Vf는 대기 중 빗방울의

종단 속도이다.

연직강우레이더는 고도증가에 따라 감쇠현상이 크

고, 강우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융해층(melting

layer) 이상의 고도부터는 얼음입자(ice particle)가 존

재하기 때문에 약 5.2 km AGL의 융해층까지만 분석

하였다. 1700 UTC부터 1810 UTC까지는 4.6 km AGL

부근에서 약한 밝은띠(bright band)가 관측되었고, 그

아래 7.0 m s−1가 넘는 높은 낙하속도가 관측되어 상

Mn = D
n
N D( )dD = 

Γ n + 1 + µ( )N0

Λn+1+µ-------------------------------------
0

∞
∫

µ = 
8 − 11η( ) − η2

 + 8η( )
1/2

2 η − 1( )------------------------------------------------------------

N0 = 
Λ µ+5( )

M4

Γ µ + 5( )----------------------

Λ = 
4 + µ( )
Dm

-----------------

µ = 
M4

2

M2M6

--------------

Dm = 
N D( )D4

dD
0

∞
∫

N D( )D3
dD

0

∞
∫
---------------------------------

w = Wdop − Vf, Vf = 3.5Z
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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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ime series of the (a) rain rate, (b) radar reflectivity, and (c) mean diameter by MRR (dashed line), PARSIVEL (solid

line), and AWS (red solid line). Scatter plots of (d) rain rate, (e) radar reflectivity, and (f) mean diameter from MRR and

PARSIVEL.

Fig. 1. Time-height sections of (a) radar reflectivity, (b) rain rate, (c) fall speed, and (d) vertical air motion by MRR.



Atmosphere, Vol. 23, No. 3. (2013)

문지영·김동균·김연희·하종철·정관영 269

대적으로 강한 하강기류가 존재하였다. 전반적으로 강

우율은 레이더 반사도에 비례함을 보였으며, 이러한

비례관계는 1600 UTC부터 1700 UTC까지와 1820 UTC

부터 1940 UTC까지 강한 상승기류가 관측된 구간에

서 뚜렷이 나타났다. Figure 2는 광학우적계와 연직강

우레이더에 의해 관측된 강우율과 레이더 반사도, 평

균입자직경의 시계열을 나타낸 것으로, 지상에서 관

측하는 광학우적계와 비교하기 위해 연직강우레이더

에서 관측한 가장 낮은 높이인 200 m의 관측값과 비

교하였다. 측정 고도와 샘플링 볼륨의 차이가 있음에

도, Figs. 2d~f의 상관분석에서 상관계수가 강우율은

0.96, 반사도는 0.98, 평균입자직경은 0.85로 두 장비

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시계열에서 파라미터 사

이의 변화경향은 매우 유사하였다. 한편, 1420 UTC의

Fig. 3. Scatter plot of the rain rate and the reflectivity factor

by MRR (the symbol “□ ”) and PARSIVEL (the symbol

“× ”).

Fig. 4. Scatter plot between rain rate and mean diameter

from MRR (the symbol “□”) and PARSIVEL (the symbol

“× ”).

Fig. 5. Comparison of mean raindrop size distribution

measured by MRR and PARSIVEL according to three

ranges of rain rate.

평균입자직경은 30 mm h
−1

 이상의 높은 강우율을 기

록한 1630 UTC와 1920 UTC보다 0.3~0.8 mm 정도 더

크게 산출되었는데, 이는 1630 UTC와 1920 UTC에 작

은 강우입자가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여, 상

대적으로 강한 상승기류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강

우율과 반사도, 평균입자직경 사이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Fig. 3은 레이더 반사도 인자(Z)와 강

우율(R)의 산포도 및 관계식을 나타낸 것으로, 0.1 mm

h−1 이하의 강우에 대해서는 나타내지 않았다. 두 장

비의 Z-R 관계식은, 광학우적계가 Z = 160.8 R
1.6, 연직

강우레이더가 Z = 176.6 R
1.5로 서로 근사하였고, Fig.

1과 Fig. 2에서 보았듯이 강우율과 레이더 반사도 인

자는 비례 관계를 보였다. Figure 4는 강우율(R)과 평

균입자직경(Dm)의 산포도와 관계식을 나타낸 것으로,

30 mm h−1 이상의 강우에 대해서는 나타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두 관측자료 모두 강우율과 평균입자직경

사이에서 비례 관계를 보이고, 광학우적계는 Dm = 1.11

R
0.12

, 연직강우레이더는 Dm = 1.24 R
0.09로 R-Dm 관계식

또한 서로 근하사여, 두 장비는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보였다.

Figure 5는 Peters et al.(2005)와 차주완 등(2010)이

사용한 강우강도분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강우입자의

크기에 따른 수농도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Category

1: R(rain rate) < 0.5 mm h−1, Category 2: 0.5 < R < 4.0 mm

h−1, Category 3: R > 4.0 mm h−1. 그림에서 0.5 mm 이

하의 강우입자크기에 대해서는 나타내지 않았다. 연

직강우레이더와 광학우적계는 시공간적인 차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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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방법의 차이가 있음에도 모든 강우 카테고리에 대

하여 비교적 비슷한 강우입자 크기분포의 형태를 보

였으며, 강우강도가 4 mm h
−1

 이상인 Category 3에서

가장 비슷한 강우입자 크기분포의 형태를 보였고, 가

장 작은 강우강도인 Category 1에서 상대적으로 큰 차

이를 보였다. 또한 연직강우레이더의 4~5 mm 강우입

자크기의 수농도는 광학우적계보다 적은데, 이는 입

자가 큰 강우인 경우 연직강우레이더의 전파감쇠 영

향이나 고도별 관측오차 중의 하나인 상승류 효과일

수 있다(차주완 등, 2010). 강우입자 크기분포는 강우

강도가 클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졌으며, 즉 강우입자

크기의 분포가 넓어졌으며, Eq. (6)에 의해 계산된 강

우 카테고리별 평균입자직경은 광학우적계가 0.14,

0.45, 0.60, 연직강우레이더가 0.20, 0.43, 0.73으로 강

우강도가 클수록 커졌다. 또한, 강우입자 크기분포를

구성하는 모양(µ), 인터셉트(N0), 기울기(Λ) 파라미터

에 대해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직강우레이

더와 광학우적계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

논문에는 광학우적계의 결과만 나타냈다. Figures 6a

와 6b는 인터셉트 파라미터에 대한 모양과 기울기 파

라미터의 산포도를 나타낸 것으로, 각 파라미터 사이

에는 비례 관계를 보였으며 인터셉트와 기울기 파라

미터 사이에서 더 뚜렷하였다. 반면, 인터셉트 파라미

터와 강우율 사이에는 반비례의 관계를 보였다(Fig.

6c). 따라서 모양, 인터셉트, 기울기 파라미터는 강우

율과 반사도, 평균입자직경과 전반적으로 반비례한 관

계임을 나타낸다.

3.2 반사도에 따른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강우유형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반사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세 구간(대류형, 중

립, 층운형)으로 분류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Category

1: Z(reflectivity) > 40 dBZ, Category 2: 30 < Z < 40

dBZ, Category 3: Z < 30 dBZ. Table 2는 반사도 카테

고리별 평균 강우율(Mean R)과 평균 반사도(Mean Z)

를 나타낸 것으로, 두 장비는 Category 1 구간을 제

외한 평균 강우율과 전 구간의 평균 반사도에서 비슷

한 수치를 보였다. 평균 강우율에서, Category 1과

Category 3 구간은 강우율의 차이가 뚜렷하였고, 중립

구간 Category 2의 강우율은 총 분석시간의 평균강우

율과 비슷하였다. Figure 7은 200 m 자료를 기준으로

구분한 반사도 카테고리에 따른 연직강우레이더의 반

사도와 낙하속도의 연직 프로파일이다. Category 3 구

간에서는 약 4.5~5.2 km AGL에서 밝은띠(bright band)

가 관측되었고, 융해고도(melting layer) 아래 5.2 km

AGL에서 낙하속도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다. 이는

층운형 강우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얼음입자들이 융

해고도 가까이에서 녹기 시작함과 동시에 그 크기가

병합과정을 통해 급속히 커지기 시작하면서 낙하속도

의 분포도 넓게 증가하기 때문이다(국립기상연구소,

2010). 이와 대조적으로 Category 1 구간에서는 밝은

띠가 관측되지 않았고, 융해고도 아래 낙하속도가 급

Fig. 6. Scatter plots of the intercept parameter (N0) and (a) shape (µ), (b) slope (Λ) parameter, (c) rain rate by PARSIVEL.

Table 2. The statistical properties of Mean R, Mean Z from MRR and PARSIVEL.

PARSIVEL Entire Period Category 1 (Z >40 dBZ) Category 2 (30 < Z < 40) Category 3 (Z < 30 dBZ)

Mean R 05.8 22.5 06.6 01.2

Mean Z 27.7 42.9 34.5 22.8

MRR Entire Period Category 1 (Z > 40 dBZ) Category 2 (30 < Z < 40) Category 3 (Z < 30 dBZ)

Mean R 08.2 31.2 07.3 01.1

Mean Z 28.1 43.3 34.6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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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Category

2 구간은 Category 1 구간의 특성과 비슷하였다. 따라

서 Table 2와 Fig. 7의 분석에 따라 Category 1과

Category 3은 각각 대류형 강우와 층운형 강우로 볼

수 있다.

또한, 연직강우레이더와 광학우적계의 자료를 이용

하여 반사도 카테고리에 따른 강우 파라미터 사이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사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 논문에는 광학우적계의 결과만 나타냈다.

Figure 8은 카테고리별 강우율과 반사도 인자의 산포

도 및 관계식으로, Z-R 관계식에서 Category 1은 Z =

260.21 R
1.52, Category 2는 Z = 437.75 R

1.11, Category

3은 Z = 305.43 R
1.05로 반사도가 클수록 기울기가 컸

고, 계수는 Category 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카테

고리별 강우율과 평균입자직경의 산포도에서는, 전반

적으로 반사도가 클수록 강우율이 높고 큰 강우입자

가 많이 분포하였으며, 반사도가 작을수록 강우율과

평균입자직경의 비례관계가 뚜렷함을 보였다(Fig. 9).

Figure 10은 강우입자 크기분포의 모양, 인터셉트 파

라미터, 그리고 평균입자직경의 상관성을 분석한 것

으로, 전반적으로 반사도가 클수록 평균입자직경이 크

고 인터셉트 파라미터는 작아졌으며, 반사도가 작아

질수록 인터셉트 파라미터는 넓은 분포를 보였다(Fig.

10a). 또한 강우입자 크기분포의 모양과 인터셉트 파

라미터는 반사도가 클수록 좁은 분포의 비례관계를

보였다(Fig. 10b).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연직강우레이더와 광학우적계의 관

Fig. 8. Scatter plot between rain rate and reflectivity factor

from PARSIVEL.

Fig. 7. Mean vertical properties of radar reflectivity (solid line) and fall speed (dashed line) by MRR.

Fig. 9. Scatter plot between rain rate and mean diameter

from PARSI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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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자료를 이용하여 7월 10일 1300 UTC부터 2100 UTC

까지 8시간의 기간에 대하여 시계열 및 강우 파라미

터 사이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특성을 알아

보았다. 7월 10일 사례는 시간-고도면에서 1700 UTC

부터 1810 UTC까지 4.5 km AGL 부근의 약한 밝은띠

(bright band)와 함께 그 아래 7.0 m s−1가 넘는 높은

낙하속도가 관측되어 상대적으로 강한 하강기류가 존

재하였고, 1600 UTC부터 1700 UTC까지와 1820 UTC

부터 1940 UTC까지는 강한 상승기류가 존재하였다.

시계열과 파라미터 사이의 상관성 분석에서, 측정

고도와 샘플링 볼륨의 차이가 있음에도 연직강우레이

더와 광학우적계는 대체로 일치함을 보였다. 강우율

은 반사도에 비례하였으며, 특히 상승기류 구간에서

뚜렷하였다. 강우율은 평균입자직경과도 비례하였으

며, 높은 강우율을 기록한 1630 UTC와 1920 UTC에

서 작은 강우입자가 더 많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상

대적으로 강한 상승기류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강

우강도에 따른 강우입자 크기분포(RSD) 분석에서는

강우강도가 클수록, 강우입자 크기의 분포가 넓어지

고 평균입자직경이 커짐을 보였다. 강우입자 크기분

포를 구성하는 모양(µ), 인터셉트(N0), 그리고 기울기

(Λ) 파라미터는 서로 뚜렷한 비례관계가 존재한 반면,

강우율, 반사도, 평균입자직경과는 반비례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강우유형에 따른 강우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

하여, 반사도를 기준으로 세 구간으로 분류하였으며,

평균 강우율과 평균 반사도의 수치, 연직강우레이더

관측자료의 연직 프로파일을 통해 각 구간을 대류형,

중립, 층운형 강우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카테

고리별 파라미터 사이의 상관성 분석에서, 전반적으

로 반사도가 클수록 강우율이 높고 큰 강우입자가 많

이 분포하였으며, Z-R 관계식의 지수가 높게 나타났

다. 이와 반대로 강우입자 크기분포의 모양, 인터셉트,

기울기 파라미터는 반사도가 작을수록 컸으며, 넓은

분포를 보였다.

이처럼, 이번 보성 지역에 내린 강우사례에 대한 파

라미터의 시계열 및 상관성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강

우 파라미터의 특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강우 사례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오차요소들에 대해 고려한다면, 향

후 구름 및 강우의 미세물리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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