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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그 동안 우리나라 수자원 리의 주요 목 은 치수 리에 치 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하상계수가 낮아지

고 유황도 개선되어 도시 지역에서의 홍수발생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격한 산업화와 도시

의 발달로 인하여 용수수요가 증하여, 지속 이고 안정 인 용수공 이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 수질 악화 

등과 같이 환경 문제 역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자원의 리를 하여 갈수기의 유출 특성을 악하는 것은 

매우 요한 요소가 되었고,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하여 갈수량의 조사는 필수 이다. 

   본 연구의 목 은 갈수량의 유출 특성을 악하기 해 2008년 강 수계 수 측소 지 에 하여 유량측정

을 수행하고, 측정된 성과를 기존 수 -유량 계곡선식에 용하여 시계열 유량 자료를 획득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를 검토하 으며, 하천 지형 특성의 변화  수  시계열의 변화 등을 악하여 안정 인 갈수량 자료를 생산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 다.

   강 본류  1, 2차 하천의 41개 지 에 하여 갈수량을 조사한 결과 안정 인 유량자료를 생산하는 지 은 9

개소로 체 에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 수 -유량 계곡선식과 실측값 간에 오차가 발생하는 지 은 

14개소로 체 34%를 차지하고 있다. 한 수  곡선식이 개발되지 않아 유량자료를 생산하지 못하는 지 이 18

개소로 체 약 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심용어 : 강 수계, 갈수량, 유량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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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론

   우리나라는 부분이 산간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 하상 경사가 매우 하고, 강수량의 2/3 이

상이 홍수기인 7월～9월에 집 되어 있어 강수에 의한 홍수피해가 비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반 로 홍수기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매우 은 강수가 발생하여 하천의 용수이용에 많은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 수계의 실측 유량 자료를 활용하여 강 수계의 유출 특성을 분석하고, 기

존 수 -유량 계곡선식과 실측 유량측정 성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각 지 별 문제 을 악

하고, 정확한 갈수량 산정을 하여 개선 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회원․유량조사사업단 유량조사실 그룹장 ․ E-mail : chungdea@kict.re.kr
** 정회원․유량조사사업단 유량조사실 연구원 ․ E-mail : decider@kict.re.kr
*** 정회원․유량조사사업단 유량조사실 연구원 ․ E-mail : dicast97@kict.re.kr
**** 정회원․ 강홍수통제소 조사과 시설연구사 ․ E-mail : hjchoi@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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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 측 소  황

   강 수계의 2008년도 측정성과  배수 향을 받지 않는 수 측소 41개 지 에 하여 2

회～5회의 갈수  유량측정을 수행하 으며, 수 측소 황은 표 1과 같다.

하천명 지 ( 측소코드)  치
조석/

배수

측

개시일

  강 월  곡 (3001605) 북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운곡교 무/무 2008-01

장계천 장계교 (3001610) 북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장계교 무/무 2008-01

  강 용  담 (3007650) 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무/무 1962-07

무주

남 천
설  천 (3003620) 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신 농1교 무/무 2007-01

무주

남 천
장  백 (3003660) 북 무주군 무주읍 장백리 장백교 무/무 2007-01

무주

남 천
무  주 (3003680) 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칠리교 무/무 1973-01

  강 제  원 (3004640) 충남 산군 제원면 곡리 제원 교 무/무 1995-03

  강 양강교 (3004690) 충북 동군 심천면 고당리 양강교 무/무 1962-07

동천   동 (3004685) 충북 동군 심천면 강리 (구) 강교 무/무 2006-01

  강 황  간 (3005670) 충북 동군 황간면 신흥리 황간교 무/무 2008-01

석  천 백화교 (3005675) 충북 동군 황간면 우매리 백화교 무/무 2008-01

  강 심  천 (3005690) 충북 동군 심천면 심천리 심천교 무/무 1973-01

  강 이  원 (3006650)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이원 교 무/무 1946-07

보청천 산성교 (3007610)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산성리 산성교 무/무 1982-08

보청천 이평교 (3007620)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이평교 무/무 1982-08

보청천   양 (3007645) 충북 보은군 탄부면 양리 양교 무/무 2008-01

삼가천 탄부교 (3007640) 충북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탄부교 무/유 1982-08

보청천 기 교 (3007650) 충북 보은군 마로면 기 리 무/무 1982-08

보청천 산계교 (3007660)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산계교 무/무 1982-08

소옥천 옥각교 (3008630)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옥각교 무/무 2008-01

  강   도 (3008695) 시 덕구 석 동 강1교 무/무 2007-01

두계천 방  동 (3009655) 시 유성구 방동 두계교 무/무 2001-01

갑  천 도  룡 (3009675) 시 유성구 도룡동 덕 교 무/무 2007-01

유등천 복  수 (3009630) 시 서구 복수동 복수교 무/무 2001-05

천 인  동 (3009640) 시 동구 인동 인창교 무/무 2001-05

동천 철갑교 (3009645) 역시 동구 소제동 철갑교 무/무 2009-01

갑  천 불무교 (3009698) 역시 유성구 산동 무/무 2009-01

  강 매  포 (3010620) 충북 청원군 부용면 노호리 무/무 1958-01

표 1 수 측소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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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명 지 ( 측소코드)  치
조석/

배수

측

개시일

  강 부  강 (3010660) 충남 연기군 동면 명학리 무/무 1917-01

미호천 가산교 (3011620)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인산리 가산교 무/무 2008-01

미호천 북  일 (301163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외하동 팔결교 무/무 1993-06

무심천 청  주 (301164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흥덕교 무/무 1917-06

병천천 장산교 (3011650) 충남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장산교 무/무 2009-01

병천천 옥  산 (3011660) 충북 청원군 옥산면 횐희리 무/무 1993-06

미호천 미호교 (3011685) 충북 청원군 강외면 서평리 미호교 무/무 2009-01

용수천 도  암 (3012607) 충남 연기군 남면 도암리 도암교 무/무 2007-01

교천 장  기 (3012609) 충남 공주시 장기면 안리 산 교 무/무 2007-01

유구천 우  성 (3012635)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동 리 동 교 무/무 1993-06

지  천 구  룡 (3012665) 충남 부여군 은산면 회곡리 지천교 무/무 1973-01

노성천 항  월 (3013665) 충남 논산시 석면 항월리 무/무 2003-12

논산천 논  산 (3013670) 충남 논산시 교동 논산 교 무/무 1993-06

표 1 수 측소  황(계속)

3 . 자 료  분 석  

3 . 1  수 - 유 량 계 곡 선 식  분 석

  갈수량을 산정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수 -유량 계곡선식의 정확도를 단하기 하여 재 

작성된 수 -유량 계곡선식과 번에 측정한 갈수  유량측정성과를 같이 도시하 다. 그림 1(a)

은 산성교 지 의 수 -유량 계곡선식을 나타낸 것으로 2002년에 작성되어 사용하고 있지만 그

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갈수  유량의 경우 오차발생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2년에 작

성된 수 -유량 계곡선이 단일 곡선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유출과의 상 계가 매우 낮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b)는 산계교 지 의 수 -유량 계곡선식을 나타낸 것으로 2007년에 

작성되어 사용하고 있지만 갈수  외삽을 추정하여 작성한 결과와 실제 2008년도 갈수  측정성

과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c)은 인동 지 의 수 -유량 계곡선식

을 나타낸 것으로 2007년에 작성된 곡선식과 2008년 측정성과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인동지 이 역시를 통하여 흐르는 하천으로 안정 인 수 -유량 계곡선

식이 제공되고 있다고 단할 수 있다. 그림 1(d)은 옥산 지 의 수 -유량 계곡선식을 나타낸 

것으로 2007년 작성된 곡선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2008년 측정된 성과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옥산 지 은 미호천의 지류인 병천천에 치한 지 으로 하상이 모래로 되어 있어 지속 인 

단면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매년 홍수기를 ․후하여 갈수  곡선식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단된다. 이외에도 하도정비공사, 보의 갑문조작, 하수종말처리장, 취수장, 배수장 등 다양한 원인

에 의하여 곡선식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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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점 적용수위(m) 수위-유량관계곡선식 비고

산성교 Q =   3.6065 × H3.2387 전기간

(a) 산성교 수 측소 수 -유량 계곡선식(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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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계교 수 위 관 측 소 (3007650)

지 점 적용수위(m) 수위-유량관계곡선식

0.47≤H≤1.05 Q =   69.930 × (H - 0.470)2.999 0.77m 이하 외삽 저수위

1.05＜H≤3.05 Q =   28.109 × (H - 0.295)2.570
중수위

3.05＜H≤6.79 Q =   58.452 × (H - 1.183)2.999 3.40m 이상 외삽 고수위

비고

산계교

07/06/08 14:40 이전

H=h+1
 

07/06/08 14:50 이후
H=h

      

(b) 산계교 수 측소 수 -유량 계곡선식(2007년)

그 림 1 수 - 유량 계곡 선 식  사 례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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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 ≤h≤1.45 Q = 17.230 × (h - 0.790)2.409 0.95m 이하 외삽 저수위

1.45 ＜h≤5.56 Q = 60.081 × (h - 1.127)1.991 2.78m 이상 외삽 고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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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인동 수 측소 수 -유량 계곡선식(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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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위 GZF=0.450m

지점 적 용수위(m) 수위-유량관 계곡선식

0.45 ≤  h ≤  1.25 Q =  93.027 × (h - 0.45)2.718 0.68m 이하 외삽 전기간 저수위

1.2 5 ＜  h ≤  3.50 Q =  60.288 × (h - 0.33)2.128 2.58m 이상 외삽 전기간 중수위

옥 산

비고

      

(d) 옥산 수 측소 수 -유량 계곡선식(2007년)

그 림 1 수 - 유량 계곡 선 식  사 례별 모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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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지 별  분 석  황

  강수계의 갈수  곡선식과 2008년 측정성과를 비교 검토한 결과 그림 2와 같이 나타나고 있

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곡선식과 실측치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수 측소는 총 9

개소로 체 조사한 41개소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측정 지  즉, 교량이 없거나 최근

에 신설 되어 기존 수 -유량 계곡선식이 없는 지 이 18개소로 약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기존 곡선식과 실측치간의 오차가 발생하는 지 이 14개소로 체 조사한 지  에

서 34%나 차지하고 있어 이런 결과가 계속 될 경우 갈수량 산정에 많은 문제 이 발생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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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2  갈수  곡 선 식  정확도 황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불안정한 유량값이 산정되고 있는 지 에 하여 실측 유량과 기존 

곡선식을 비교 하여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에서 보면 기존 곡선식과 유량차이가 가장 많이 발생

하는 무주 지 은 약 30 ㎥/s로 나타나고 있고, 가장 게 발생하고 있는 구룡 지 은 약 0.25 ㎥

/s로 타나나고 있다. 표 2에서 보면 유량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지 은 부분 하도공사로 인하여 

단면이 변화가 발생한 지 이며, 하상재료가 모래로 이루어진 지 과 보가 설치되어 있는 지 에

서 갈수  유량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한 과거에 단일곡선식으로 작성된 지 의 경우에도 역시 

유량 자료의 오차 발생이 크게 나타났다. 부분의 경우 홍수 ․후의 단면변화에 의해 갈수  

유량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지 의 경우 갈수  곡선식만을 변경하면 되

지만 하도 공사와 같이 단면 체의 변화가 발생하는 지 에서는  기간에 한 유량측정이 필

요할 것으로 단된다. 한 갈수  곡선식의 경우 측정성과가 없는 구간에 해서는 외삽추정식

을 사용하고 있지만 모든 지 에서 추정식이 실측유량과 일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 측정을 

통하여 외삽추정식의 정확도를 향상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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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

(m)

실 측 치

(㎥ / s)

추 정 치

(㎥ / s)

오 차

(㎥ / s)
자 료 의  정 상 성 과  특 성

용담
0.300 5.184 0.074 5.1 하도공사로 인하여 수 부 수  하

락 발생0.280 5.247 0.001 5.2 

무주

1.350 0.643 30.434 -29.8 

하도공사로 인하여 수 부 수  상

승 발생

1.340 0.595 29.497 -28.9 

1.330 0.496 28.579 -28.1 

1.310 0.397 26.798 -26.4 

1.350 0.590 30.434 -29.8 

이원
0.200 9.530 8.627 0.9 

추정된 수  외삽곡선식 보완 필요
0.220 11.270 9.900 1.4 

산성교
0.980 0.043 3.378 -3.3 

단일곡선식으로 기존곡선식 작성 오류
0.975 0.041 3.323 -3.3 

탄부교
0.890 0.032 0.873 -0.8 

단일곡선식으로 기존곡선식 작성 오류
0.865 0.016 0.759 -0.7 

산계교

0.720 1.107 1.094 0.0 

추정된 수  외삽곡선식 보완 필요

0.715 1.434 1.030 0.4 

0.740 1.749 1.378 0.4 

0.680 1.158 0.649 0.5 

0.660 0.973 0.480 0.5 

옥산
0.710 1.940 2.391 -0.5 

홍수 ㆍ후 단면변화 발생
0.620 1.380 0.753 0.6 

장기
1.145 0.190 5.003 -4.8 

홍수 ㆍ후 단면변화 발생
1.160 0.270 6.494 -6.2 

구룡

0.180 1.340 0.907 0.4 

홍수 ㆍ후 단면변화 발생

0.150 0.780 0.530 0.3 

0.160 0.830 0.642 0.2 

0.150 0.730 0.530 0.2 

0.170 1.040 0.768 0.3 

이평교
0.350 0.014 - - 계기수  조정으로 곡선식 GZF 이하

의 수  발생0.460 0.036 - -

제원

1.050 6.400 13.016 -6.6 

홍수 ㆍ후 단면변화 발생

1.060 7.180 13.507 -6.3 

1.030 6.280 12.064 -5.8 

1.020 6.240 11.603 -5.4 

1.050 6.750 13.016 -6.3 

표 2  수 - 유량 계곡 선 식  유량과  실 측 유량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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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 갈수  동 시 유량 비교

3 . 3  동 시  유 량 비 교  분 석

  

 회 산정된 실측 유량을 체 유역에 하여 

동시에 비교해 으로써 강 수계의 갈수  

유출특성을 악할 수 있으며, 상․하류 갈수

량에 한 비교 검토를 할 수가 있다. 그림 3

은 갈수량 측정지 에 한 동시유량을 지 별

로 악한 것이다. 용담  상류 지역은 약 0.5

㎥/s 보다 은 유량이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용담  하류지역은 용담  발  방

류에 의해 약 5.0 ㎥/s～10.0 ㎥/s 정도의 유량

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청  하

류지역은 약 20.0 ㎥/s～40.0 ㎥/s 정도의 유량

을 유지하고 있다. 부분의 작은 지류에서는 

약 1.0 ㎥/s 이하의 유량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4을 보면 갑천 유역의 합류 ․후로 

유량이 역 하는 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청 의 방류량과 갑천에 치한 하수종말처

리장의 방류에 의해 일시 으로 나타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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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4.  청  상 ․ 하 류 의 동 시 유량 비교

4 .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 -유량 계곡선식과 갈수  실측 유량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각 지

의 문제 을 분석하 으며, 재 제공하고 있는 갈수량의 정확도를 악하기 한 기 자료를 구

축하 다.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다 정확한 갈수량 산정을 해서는 각 지 의 갈수  곡선

식에 한 지속 인 유량측정이 필요하며, 일부 수 -유량 계곡선식이 작성되지 않은 지 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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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량 산정을 하여 갈수  곡선식 산정이 매우 요한 것으로 단된다. 특히, 치수 목 의 홍

수 보 지 과 같이 지속 인 유량측정이 이루어지는 지 과 같이 하천의 갈수  유지  리를 

목 으로 하는 지 을 선정하여 지속 인 유량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한 홍수

기를 ․후 하여 단면변화의 발생이 일어나는 지 에 하여서도 역시 갈수  유량측정이 지속

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갈수량 자료는 강 수계의 물 순환 과정을 

분석하는 요한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물 순환 체계의 유지  리를 한 

기본 자료가 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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