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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마산시의 광려천을 대상으로 미공병단의 HEC-RAS 모형을 선정하여

기 설치된 고정보가 있는 하천(ScenarioⅠ), 가동보가 있는 하천(ScenarioⅡ), 시간이 흘러 토사 퇴

적이 이루어진 상태의 고정보(ScenarioⅢ)가 있는 하천 일 때 3개의 하천 단면을 설계하여 하천흐

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동보로 개량시 홍수재해 절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홍수량에 따른

수위분석 결과 ScenarioⅠ, ScenarioⅢ에서는 수위가 상승하여 여유고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이 나

타나며, 가동보를 도복했을 경우인 ScenarioⅡ에서는 여유고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 없어 가동보의

도복 효과로 홍수시 고정보보다 홍수재해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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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하천은 크게 이수와 치수, 환경의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수는 하천과 물이 주는 가치를

말하며, 치수는 기능이라기보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천관리를 통한 자연재해 방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이·치수기능의 확보를 위한 소규모 수리구조물로 콘크리트 구조의 고정보가 설치되었으나

최근 증가하는 집중호우에 의해 토사 퇴적으로 하천의 연속성을 파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용수

확보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고정보는 홍수시 통수능력을 감소시켜 제방붕괴 및 침수피해로 매

년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다.(우효섭 등, 2004).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대부터 기존의 고정보를 철거하고 가동보를 설치하고

있으며(김운중 등, 2007),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더불어 친환경적 하천정비 사업에 가동보 설

치가 제안되고 있다. 가동보는 홍수 발생시 신속한 기도복으로 하천의 통수단면을 확보하므로 고

정보와 비교하여 홍수 피해를 감소할 수 있다. 또한 가동보의 도복으로 기존 고정보의 문제점인

보 상류의 퇴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하천의 연속성을 복원하여 하천 생태계 복원뿐만 아니라 하

천의 경관을 개선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에 위치한 광려천을 대상으로 미공병단의 HEC-RAS

모형을 선정하여 기 설치된 고정보가 있는 하천, 가동보가 있는 하천, 시간이 흘러 토사 퇴적이

이루어진 상태의 고정보가 있는 하천 일 때 3개의 하천 단면을 설계하여 하천흐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 가동보로 개량시 홍수재해 절감 효과를 보여주고자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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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시 광려천 지역은 1995년 하천정비 사업으로 고정보가 설치되어 용수 확보면에서 그 기능

을 수행하였으나 시간의 흐름과 지역적 특징에 의해 토사 퇴적으로 보 기능이 많이 상실되어 있

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고정보와 가동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보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고정보와 가동보의 효율적인 비교분석을 위해 각 하천 단면 상황을 Scenario별로 정리 하였다.

Scenario Ⅰ은 고정보 설치시, Scenario Ⅱ는 기ㆍ도복이 가능한 가동보 설치시, Scenario Ⅲ은 현

재 토사퇴적이 되어 보의 기능을 상실한 각각의 하천단면으로 구축하였다. 대상지역의 하천정비 기

본계획 보고서(마산시, 2007)의 홍수량과 조도계수 등을 이용하여 HEC-RAS 모형을 모의하였다.

2. 연구 대상지구

  

Fig 1. 대상지구 측점 위치(Google Earth V.5.1) 및 보 위치 종단면도(HEC-RAS 4.0)

본 연구대상지구인 광려천의 수계는 낙동강 수계에 속하여 있으며, 유수의 계통은 수원지에서

발원 후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일단계통으로 구성되어있고, 본류인 1개의 지방2급 하천과 지류인 1

개의 소하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구간의 시점은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삼계리, 종점은 내서

읍 호계리 합류점까지의 5.5㎞을 연구대상 구간으로 하였다. Fig. 1은 대상지구 측점 위치 및 보

위치 종단면도를 나타내며 Table 1은 연구대상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1. 유역의 특성

유역면적 A(㎢) 유로연장 L(㎞) 유역평균폭 A/L(㎞) 형상계수 A/L2 평균고도 (EL.m) 하도평균경사

광려천 34.33 19.85 1.68 0.617 406.71 0.094

대상구간은 전형적인 산지하천으로 토지이용은 대부분 산지와 구릉지 농경지로 지형을 형성하

고 있으며, 하천 상류부로써 경사가 다소 급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천흐름분석은 기 설치된 고

정보 지점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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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력자료 구축

마산관측소의 강우관측자료 1985년～2006년(22개년)를 이용하여 기본 홍수량을 산정하였으며,

각각의 빈도에 대하여 Clark 유역추적법을 적용하여 100년 빈도 홍수량을 산정하였다(Table 2).

Table 2. 광려천 100년 빈도 홍수량

하천 지점 측점 유역면적(km
2
) 홍수량(m

3
/sec)

광
려
천

안성천 합류전 NO. 3 47.07 633

남해고속도로 NO. 36 39.58 562

삼계천 합류전 NO. 90 23.50 366

조도계수는 하천설계기준ㆍ해설(한국수자원학회, 2005)에 제시된 방법을 이용하여 대상지구의 

조도계수(0.036)를 선정하였다. Table 3과 Fig 2는 모형적용을 위한 Scenario 이다.

Table 3. 모형적용 Scenario

내 용

Scenario Ⅰ 광려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보고서(마산시,2007)에 수록된 하천단면
(설치 당시의 고정보 하천단면)

Scenario Ⅱ Scenario 1 단면에 고정보 대신 기도복이 가능한 가동보를 설치한 하천단면

Scenario Ⅲ Scenario 1 단면에 토사퇴적이 이루어진 상태 하천 단면
(토사퇴적이 된 현재 하천단면)

Scenario Ⅰ Scenario Ⅱ Scenario Ⅲ

Fig 2. Scenario Ⅰ, Ⅱ, Ⅲ의 WS # 4 종단면

Ⅲ.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보 시설이 하천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100년빈도 홍수량에 따른 하천

흐름에 대해서 분석 하였다. 각 Scenario 별 홍수량에 따른 하천흐름을 알아보고자 수위와 유속을

검토 하여 여유고와 통수능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1. 홍수량에 따른 Scenario 별 유속 검토

   Scenario 별 100년 빈도 홍수량에 따른 유속의 경우 Scenario Ⅰ의 전체하천의 평균유속은

3.08m/s, Scenario Ⅱ는 2.96m/s, Scenario Ⅲ은 2.99m/s로 분석되었다. 대부분의 평균유속이 3m/s

내외로 나타난 것은 광려천의 하도평균 경사가 0.094로 비교적 경사가 급하며 유속이 빠르게 나타

나 Scenario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위치에서 평균유속의 경우 가동보가

도복된 Scenario Ⅱ보다 고정보일 때의 Scenario Ⅰ이 빠르게 분석되었으며 이는 가동보를 도복시

켰을 때 하천의 평균 단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유속이 느려진 것으로 판단된다(Table4). 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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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에서의 유속에 대하여 분석결과 보 상류에서 보 상단까지 유속이 감소하였으며 보를 지나

면서 다시 유속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4. Scenario 별 유속검토

측정지점 측점
평균유속

Scenario I Scenario Ⅱ Scenario Ⅲ
WS # 6 87+38.07 3.73 1.87 3.73
WS # 5 69 3.39 1.54 3.39
WS # 4 58 3.51 1.51 3.51
WS # 3 47+5.27 3.35 1.18 3.35
WS # 2 35 4.19 2.62 4.19
WS # 1 18+40.80 3.87 1.61 3.87

Table 5. W # 3 지점부의 유속

측점(NO.) Scenario I Scenario Ⅱ 비 고

50 2.84 2.83

49 2.72 2.70

48 2.53 3.38 WS # 3 상단

47 1.88 1.88 WS # 3 하단

46+30.00 2.13 2.13

46 1.99 1.99

Scenario Ⅱ는 보 위치에서 유속이 감소하는 것은 통수단면적이 넓어져서 유속이 감소하는 것

으로 가동보 경우는 홍수 시 도복을 하여 하천흐름이 일정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여 홍수배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홍수량에 따른 Scenario 별 수위 검토

홍수량에 따른 수위 검토를 위해 하천설계기준에 의해 홍수량이 500 ㎥/s 미만인 지점은 여유

고를 0.8m이상으로 채택 하였고, 500㎥/s 이상인 측점 NO .36 ～ 0 까지는 1.0m이상으로 채택하

였다. 홍수량에 따른 수위 검토를 위해서 제방고와 각 빈도별 홍수위를 뺀 값을 산정하여 여유고

가 기준 여유고 이상이면 여유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O.K.라 표기 하였고, 여유고가 0.8m보다

작으면 N.G.(No Good)로 표기하였다. 제방고의 높이는 하천단면의 좌안과 우안 중 낮은 것을 채

택하여 여유고를 판단하였다.

Table 6. 100년 빈도 홍수량 여유고

측점
여유고(m) 여유고 판정

Scenario Ⅰ Scenario Ⅱ Scenario Ⅲ Scenario Ⅰ Scenario Ⅱ Scenario Ⅲ

87+38.07 0.54 1.18 0.54 N.G. O.K. N.G.

69 1.69 2.57 1.69 O.K. O.K. O.K.

58 1.17 2.07 1.17 O.K. O.K. O.K.

47+5.27 2.42 2.88 2.42 O.K. O.K. O.K.

35 1.53 2.80 1.53 O.K. O.K. O.K.

18+40.80 0.71 1.20 0.71 N.G. O.K. N.G.

100년 빈도 홍수량에서 각 Scenario별 여유고 판정을 보면 Scenario Ⅰ, Scenario Ⅲ에서 여유

고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Scenario Ⅱ는 여유고 분석 결과 모두 O.K.로 나타나 홍수범람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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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홍수량에 따른 보 시설이 하천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각 Scenario에 100년

빈도의 홍수량을 산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Scenario Ⅱ는 가동보의 특성을 살려 홍수 시 때 도

복상태로 설정하기위해 고무보를 도복한 단면을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광려천이 산지하천이므로

하도평균경사가 0.094로 비교적 경사가 급하여 일반 하천에 비해 유속이 크게 나타났다. 홍수량에

따른 보 지점 유속의 크기는 Scenario Ⅱ < Scenario Ⅰ ≦ Scenario Ⅲ로 나타났다. Scenario Ⅰ

은 고정보로 인해 하천흐름에 방해가 되어 보에서의 순간유속이 빠르고 통수능력이 떨어지는 것

으로 판단되며, 가동보는 통수능력이 커져 홍수시 홍수량을 빨리 배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홍수재

해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

홍수량에 따른 Scenario 별 수위는 고정보와 고정보로 인해 토사 퇴적이 된 ScenarioⅠ,

ScenarioⅢ에서는 수위가 상승하여 여유고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이 나타나며, 가동보를 도복했을

경우인 ScenarioⅡ에서는 여유고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 없이 여유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된다. 가동보의 도복 효과로 고정보에 비해 보 위치에서 수위가 낮게 나타났으며 홍수시 고정보보

다 가동보가 홍수재해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 설치 시 고정보 대신 가동보를 설치한다면 신속한 기ㆍ도복으로 하천의 연속성을 복원하며

하천생태계 뿐만 아니라 하천의 경관을 개선하는 효과를 주고, 홍수 때 홍수재해를 방지 할 수 있

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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