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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금강 본류에 위치하고 있는 공주 금남 지점은 복잡한 하도 형상과 지점특성으로 인하여 수문관측에 어려움,

이 많은 지점으로 유출분석 결과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정밀한 유량측정을 통하여 신뢰도 높은 유량값을 제

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년 금남 공주 지점의 수문관측 자료 및 유량측정성. 2007 ,

과를 이용하여 수위 유량관계곡선식을 개발하고 기존 성과 년 및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갑천 미호천등- (2006 ) ,

의 지점들과 연유출률 상하류 유출 평저수시 동시유량 등의 유출특성을 검토하였다, , .

금남 지점의 수위자료는 년 월 월 일까지의 수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 기간의 순 유출률은2007 1 9 20～

이고 공주 지점의 수위자료는 년 수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순 유출률은 로 적절한 상 하류57.6% , 2007 58.6% ·

유출률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금남 공주 지점의 측정성과를 이용한 유출특성 분석 결과 기존의 성과에 비하여 좋, ,

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유량측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런 경험과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축적한다면 향후 더 정밀한 유량측정성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며 효과적인 치수 및 이수계획의 수립 등 수자원 개발에 가장 기초가 되는 정확한 수문분석 자료의 확보,

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금강 유역 수문관측 유량측정 유출률핵심용어 금강 유역 수문관측 유량측정 유출률핵심용어 금강 유역 수문관측 유량측정 유출률핵심용어 금강 유역 수문관측 유량측정 유출률: , , ,: , , ,: , , ,: , , ,

1.1.1.1. 서 론서 론서 론서 론

금강 수계의 유역면적은 이고 유로연장은 로 대부분이 충청남북도의 정9,912.15 , 394.79 1/2㎢ ㎞

도와 전라북도의 대략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 의 유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1/4 3 .

수계의 년도 측정성과 자료에 대하여 유출률 물수지 연유출률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상하2007 , , ,

류 비교가 가능한 지점에 대해서는 누가 유출 및 동시유량 검토를 수행하였다.

2.2.2.2. 수위관측소 현황수위관측소 현황수위관측소 현황수위관측소 현황

금강 수계의 년도 측정성과 중 상하류 비교가 가능한 금남 공주 금강본류구간 와 북일2007 , ( ) ,

석화 미호천유역 지점에 대한 수위관측소 현황은 표 과 같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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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관측소

코드
수계 하천-

관측

종별
위 치 경 도 위 도

배수

영향

관측

개시일

금남 3012605 금강 금강- T/M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금남교 127-16-2536-28-31 무 1993-06

공주 3012620 금강 금강- T/M 충남 공주시 금성동 금강대교 127-07-3536-27-49 무 1915-04

북일 3011635 금강 미호천- T/M 충북 청주시 상당구 외하동 팔결교 127-28-1736-42-39 무 1993-06

석화 3011665 금강 미호천- T/M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미호천교 127-21-3436-37-12 무 1918-07

표표표표 1111 수위관측소 현황수위관측소 현황수위관측소 현황수위관측소 현황

3.3.3.3. 유출특성 분석유출특성 분석유출특성 분석유출특성 분석

수위 유량관계곡선식수위 유량관계곡선식수위 유량관계곡선식수위 유량관계곡선식3.1 -3.1 -3.1 -3.1 -

공주 지점은 수위표 단면을 전후로 저수위 흐름부가 복잡하고 수위 약 이하에서 수위표, 2.0m

단면 일부에서는 역류가 형성되고 있다 금남 지점은 대청댐 하류 약 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 30 ,㎞

청댐 방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점이다 북일 지점은 제방폭이 비교적으로 넓은 지점이.

며 교량의 보호공이 교량상판보다 상하류 방향으로 더 앞쪽으로 나와 있어 교량법을 이용한 측

정시 영향을 받는 지점이다 석화 지점은 년 저수위 수위 유량 관계곡선 개선을 위해 측정을. 2006 -

수행한 지점으로 수심이 비교적 깊지 않고 유속이 느린 특성을 갖고 있으며 하상재료는 모래로,

구성되어 있어 단면변화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이다 표 는 대상지점에 대한 수위 유량관계곡선식. 2 -

을 나타내고 있다.

지점
적용 수위

(m)
수위 유량관계곡선식-

이용자료

(자료수)
비 고

금 남

0.21 h 1.30≤ ≤ Q = 378.061 × (h - 0.205)
2.813 년2006

개(16 )

년2007

개(4 )

이하0.65m

외삽
전 기간

1.30<h 6.93≤ Q = 175.791 × (h + 0.644)
1.536 이상6.45m

외삽

공 주

-1.50 h 0.60≤ ≤ Q = 8.930 × (h + 1.500)
2.866

년2006

개(11 )

년2007

개(43 )

이하0.19m

외삽

전 기간
0.60<h 3.45≤ Q = 140.105 × (h + 0.060)1.508

3.45<h 6.10≤ Q = 174.992 × (h - 0.410)
1.503

6.10<h 14.33≤ Q = 135.289 × (h - 0.550)1.675
이상7.74m

외삽

표표표표 2222 수위 유량관계곡선식수위 유량관계곡선식수위 유량관계곡선식수위 유량관계곡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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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적용 수위

(m)
수위 유량관계곡선식-

이용자료

(자료수)
비 고

북 일

0.62 h 2.00≤ ≤ Q = 40.560 × (h - 0.620)
2.271

년2007

개(34 )

이하0.96m
외삽

전 기간2.00<h 4.20≤ Q = 97.040 × (h - 1.077)
1.748

4.20<h 9.47≤ Q = 102.282 × (h - 1.292)1.815
이상4.66m

외삽

석 화

0.63 h 2.40≤ ≤ Q = 59.967 × (h - 0.630)2.486 년2006

개(23 )

년2007

개(4 )

이하1.03m

외삽

전 기간2.40<h 4.70≤ Q = 101.869 × (h - 0.712)
1.698

4.70<h 9.30≤ Q = 12.104 × (h + 0.149)
2.837 이상7.56m

외삽

표 수위 유량관계곡선식 계속표 수위 유량관계곡선식 계속표 수위 유량관계곡선식 계속표 수위 유량관계곡선식 계속2 - ( )2 - ( )2 - ( )2 - ( )

상하류 유량비교 및 연유출률 분석상하류 유량비교 및 연유출률 분석상하류 유량비교 및 연유출률 분석상하류 유량비교 및 연유출률 분석3.23.23.23.2

그림 과 같이 대청댐 하류 지점의 경우 전 기간에 걸쳐 대청댐 발전 방류량에 의한 영향으로 수위변화가1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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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 대청댐의 발전 방류량과 빈도가 증가할 때부터 수위가 증가하여 월경 대청댐의 발전 방4 10

류량이 감소할 때까지 높은 수위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평저수위시에도 발전 방류량에 의해 수,

위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림 을 보면 저수위 구간에서는 상하류 유량이 적절히. 1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일부 첨두홍수량 구간에서의 역전현상은 있으나 이는 순간적인 유량

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유출률 분석에 사용된 유역평균강우량은 기상청의 부여 대전 청주 강우관측소와 건교부의 오, ,

류 진천 증평 강우관측소 자료로 산정하였다 년 전 기간 수위자료를 이용하여 유출률을 검, , . 2007

토하였으며 대청댐 유역면적과 방류량과 대청댐 하류에 해당하는 시설물 취수장 배수장 하수종, ( , ,

말처리장 등 을 제외하여 순유출률을 산정하였다 그림 는 금강수계 물수지 모식도를 나타내고) . 2

있으며 모식도 검토 결과 금강하구언의 배수영향을 받지 않는 공주지점의 연강수량은, 1609.7mm

이고 순유역면적은 이므로 공주지점의 순유역면적에 대한 연간 총 강수유입량은3,015.5㎢

일평균 이다 대청댐의 연간 총방류량은 일평균 이며 공주4,854,050,350 , 13,298,768 . 5,775,632 ,㎥ ㎥ ㎥

지점의 순유역에 포함되는 시설의 일평균 취수량 및 하수종말처리장은 각각 1,023,771 , 1,217,000㎥

이다 공주지점의 유출의 는 대청댐 방류량에 의한 것이고 는 하수종말처리장 중 취수. 41.9% 14%㎥

를 제외한 부분이며 는 강우에 의한 유출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연강수량의 는 하천56.7% . 58.7%

에 유출되며 는 유역내에 저류되거나 침투 및 증발산에 의해 손실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41.3% .

은 지점별 유역평균우량 및 유출률을 타나내고 있다3 .

대청댐대청댐대청댐대청댐

유등천유등천유등천유등천

대전천대전천대전천대전천

회덕 수위관측소

1,510,500 ㎥/day

공주 수위관측소

13,774,417 ㎥/day

도룡 수위관측소

915,890 ㎥/day

무심천무심천무심천무심천

병천천병천천병천천병천천

미호천미호천미호천미호천

석화 수위관측소

5,650,520 ㎥/day

용수천용수천용수천용수천
대교천대교천대교천대교천

장기 수위관측소

193,078 ㎥/day

대청댐대청댐대청댐대청댐 조정지조정지조정지조정지 방류량방류량방류량방류량

5,775,632 5,775,632 5,775,632 5,775,632 ㎥/day
침산보 등 2개소

14,806 ㎥/day

그린페이퍼양수장

120 ㎥/day

중보 등 5개소

33,000 ㎥/day

대전 하수종말 처리장

9,000,000 ㎥/day

증평 하수종말 처리장

17,000㎥/day`

시목양수장외 12개소

78,904 ㎥/day

금호1호양수장외 7개소

61,620 ㎥/day

작천보외 6개소

295,429 ㎥/day

청주 하수종말 처리장

280,000㎥/day`

부탄양수장외 9개소

191,244 ㎥/day

조치원 하수종말 처리장

20,000㎥/day`

괴화양수장외 5개소

196,500 ㎥/day

도암 수위관측소

266,345 ㎥/day

장기양수장외 5개소

45,400 ㎥/day

갑천갑천갑천갑천

그림 금강수계 물수지 모식도그림 금강수계 물수지 모식도그림 금강수계 물수지 모식도그림 금강수계 물수지 모식도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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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유역면적 총 순( ) /㎢
년 개발식을 이용한 순유출률2007 기존식을 이용한 순유출률

년 수위2007 년 수위2006 년 수위2007 년 수위2006

금 남 6,884.5 / 2,750.5 57.6% 101.77% 62.2% 74.1%

공 주 7,149.5 / 3,015.5 58.9% 62.27% 87.0% 87.64%

북 일 912.3 / 912.3 65.3% 68.01% 47.8% 56.00%

석 화 1,600.8 / 1,600.8 81.3% 97.08% 81.3% 93.77%

표표표표 3333 지점별 유역평균우량 및 유출률지점별 유역평균우량 및 유출률지점별 유역평균우량 및 유출률지점별 유역평균우량 및 유출률....

동시 유량비교동시 유량비교동시 유량비교동시 유량비교3.33.33.33.3

금회 산정된 유량을 전체 유역에 대하여 동시

에 비교해 봄으로써 본 과업에서 산정된 유량

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림 은 저수위. 3

와 고수위의 동시유량을 지점별로 파악한 것이

다 금강 본류 대청댐 하류에 위치한 공주 금. ,

남 지점은 홍수시 도달시간을 고려하였고 미,

호천에 위치하고 있는 북일 청주 지점에 대하,

여 동시 유량비교를 실시하였다 대청댐 방류.

량은 갑천 미호천과 합류하여 금남 공주 지점, ,

으로 유입되는데 갑천의 회덕 지점과 미호천의

석화 지점의 유량을 이용하여 합류 후 유량을

산정하여 그림 그림 에 함께 나타내었다3, 4 .

그림 과 를 보면 금남 지점과 장기 도암3 4 ,

지점의 유량의 합이 공주 지점보가 크게 나타

나고 있는데 이는 저수위의 경우 공주 지점 상

류 약 에 위치하고 있는 옥룡취수장의 취1km

수로 인한 것이며 고수위의 경우는 공주 지점,

까지의 도달시간 및 지점의 특성에 의한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 금강수계 동시 유량비교그림 금강수계 동시 유량비교그림 금강수계 동시 유량비교그림 금강수계 동시 유량비교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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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1) 200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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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3867.79월 17일 공주, 2709.8

금남, 2716.3

금남+장기+도암, 3013.3

대청댐+회덕+석화, 2824.2

대청댐, 964.2

도룡,   86.8

회덕, 602.0

북일, 715.3

북일+청주+옥산, 1223.0

석화, 1258.0 대청댐+회덕, 1566.2

년 월 일(2) 2007 9 17

그림 금남 공주 지점 동시 유량비교그림 금남 공주 지점 동시 유량비교그림 금남 공주 지점 동시 유량비교그림 금남 공주 지점 동시 유량비교3. ,3.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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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량측정성과와 수위 유량관계곡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유량 측정방법 및-

산정방법 수위 유량관계곡선식의 유도방법 등 유량측정과 수위 유량관계곡선의 개발 과정에 필, - -

요한 기준으로 과업지시서와 국제표준기구인 기준에 따라 수행하였다 또한 유량측정 결과를ISO .

일상적으로 검토하여 발견된 측정방법상의 오류나 개선점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다음 측정시 개선

하는 일상 검증과정을 거침으로써 유량측정성과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대청댐 하류에 있는 금남 지점의 순 유출률은 공주 지점은 로 산정 되었으며 미호57.6%, 58.9% ,

천에 있는 북일 지점의 순 유출류은 석화 지점은 로 산정되었다 대청댐 하류에 있는65.3%, 81.3% .

금남 지점과 공주 지점의 동시 유량비교에서 역전현장이 발생하는데 이는 지점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의 기간에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미호천 유역의 유출, .

률이 크게 산정된 이유는 백곡저수지와 초평저수지의 방류 기록이 없어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 다소 높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상하류 유량비교 유출률 동시유량비교 물수지 등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성과에 비하여 좋은, , ,

결과를 얻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유량측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런 경험과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축적한다면 향후 더 정밀한 유량측정성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효과적인 치수 및 이수계획의 수립 등 수자원 개발에 가장 기초가 되는 정,

확한 수문분석 자료의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

본 연구는 건설교통부가 출연하고 유량조사사업단에서 위탁 시행한 년도 유량조사 보고서2007

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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