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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강변저류지는 홍수터, 하천연안 저지대 농경지 등을 이용하여 기존 제방의 일부 구간에 취수부를 설치하

고 계획홍수 초과 또는 일정 수위 이상 발생 시 이를 일시 저류함으로써 하류의 홍수량을 경감시키는 소규

모 수공구조물이다. 이러한 강변저류지와 같은 소규모 수공구조물의 홍수조절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저류용량이 있으나, off-line 형식을 강변저류지에 적용할 경우 저류용량 이외에도, 취수부의 형식

(월류제, 수문)과 취수부의 제원(월류고, 월류폭 등)은 강변저류지의 홍수조절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

구에서는 저류용량변화에 따른 홍수조절효과 변화에 초점을 맞춰 수행된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취수부형식

과 취수부 제원 변화에 따른 강변저류지의 홍수조절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 강변저류지, 분기형식, 홍수저감효과

1. 서론

최근의 기상이변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업화로 인해 홍수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인 이유로 댐과 같은 대규모 수공구조물의 신규 설치가 어려워 지고 있어 비교적 규

모가 작고 평수기시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강변저류지의 도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변

저류지의 취수부의 형식(수문, 월류제)과 제원(저류용량, 월류고, 월류폭)에 따른 홍수저감효과를 분석하여 강

변저류지의 홍수저감효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제원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 및 홍수저감효과 개선 기법

2.1 저류용량 및 월류제의 제원에 따른 민감도 분석

일반적으로 강변저류지의 저류량이 클수록 홍수저감효과가 커지지만 기존의 하천 저지대 및 홍수터등을

사용하는 강변저류지의 특성상 저류용량이 한계되어 있으며 월류고는 홍수저감효과 발생 시점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지나치게 낮은 경우 월류총량이 저류용량을 초과할 수 있다. 월류폭 또한 너무 작으면 월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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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량이 작아져 최대저류용량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이러한 제원들의 결정에 있어 적합한 제원

을 선택하여야 강변저류지의 홍수저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원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 다음의 전제조건을 통해 홍수조절효과 향상

방안에 이용하였다.

첫째, 민감도 분석은 특정한 설계빈도와 유출수문곡선을 목표로 하여 홍수저감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강변저류지 직하류부의 홍수저감효과와 유역출구를 비롯한 저류지 하류부의 홍수저감효과는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다. on-line형식의 저류지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첨두홍수 도달시간을 지체시켜 저류지 하류

부의 첨두홍수를 증가시키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off-line저류지는 첨두홍수 도달시간을 지체시키는 현

상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직하류부와 하류부의 홍수저감효과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2.2 강변저류지군의 최적위치 산정

강변저류지의 위치, 월류제원 등과 같이 결정변수가 증가할 경우 고려해야 할 조합의 수가 무한대로 늘어

날 수 있어, 안태진 등(2008) 및 백천우 등(2009)의 연구에서 최적위치와 최적월류고 등을 결정하기 위해 사

용한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역내에 위치하는 도시지역, 상습침수구역 등과 같이 토지이용현황,

과거 침수피해현황 등을 고려하여 홍수저감을 목표로하는 지점인 “홍수저감목표지점”의 개념을 제안하였으

며, 최적위치 및 규모산정을 위한 적합도함수를 다음 식 (1) 및 (2)로 제안하였다.

  
  



 (1)

    (2)

  ≦
max for   ⋯

식 (1) 및 (2)에서,  는 유역내 홍수저감목표지점 홍수저감량, 을 유역출구에서의 홍수저감량, 은

홍수저감목표지점의 수,  은 설치예정 천변저류지 수,  는 후보천변저류지 용량, 
max 는 후보천변저류

지 최대용량을 의미한다.

그림 1. 강변저류지군의 홍수저감효과

개선기법 흐름도 그림 2. 강변저류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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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강변저류지군의 홍수조절효과 개선방안

민감도분석을 통한 강변저류지군의 홍수저감효과 개선기법을 제안하여 1차적으로 결정된 대상유역의 후

보지의 제원을 결정하고, 설계빈도의 홍수사상에 대해 강변저류지 제원변화에 따른 직하류부의 홍수저감량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 이 결과를 이용하여 직하류부의 홍수저감량이 최대가 되게 하는 강변저류지 제

원을 결정한다. 결정된 제원을 이용하여 기존 개발된 강변저류지 최적위치결정모형(안태진 등, 2008)의 대상

유역에서의 최적위치를 결정하여 비교, 검토하여 제안된 기법의 적용성을 검토한다. 그림 1 은 강변저류지군

의 홍수저감효과 개선기법의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다.

3. 모형의 적용

3.1 대상유역

안성천 유역은 유역면적 1,658 km
2
이며, 유로연장은 59.51km로 북동쪽으로는 한강유역, 남동쪽으로는 금

강유역, 남서쪽으로는 삽교천 유역과 접하고 있다. 안성천수계 유역종합치수계획(건교부,2007)에서는 13개의

후보지를 설정 각 후보지의 홍수조절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한 바 있다.

3.2 적용결과

기존 안성천수계 유역종합치수계획(건교부,2007)에서 계획되어진 제원을 기준으로 저류용량은 ±20%까지

5%간격으로, 월류고와 월류폭은 각각 0.1m(월류고), 5m(월류폭)간격으로 ±0.3m(월류고, ±20m(월류폭)까지

변화시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인 제원은 다음과 같다.

강변
저류지
ID

저류용량 (m3) 월류고 (m) 월류폭 (m)

건설교통부
(2007)

금회선정 증감(%) 건설교통부
(2007)

금회선정 증감(m) 건설교통부
(2007)

금회선정 증감(m)

W1 575,000 575,000 0 6.50 6.70 0.2 30 20 -10

W2 2,784,000 2,784,000 0 7.60 7.60 0 75 75 0

W3 3,543,000 3,897,000 10 8.50 8.70 0.2 75 65 -10

W4 1,362,000 1,498,000 10 10.49 10.59 0.1 100 90 -10

W5 1,060,000 1,166,000 10 12.70 12.80 0.1 75 65 -10

W6 297,000 297,000 0 14.30 14.10 -0.2 100 110 10

W7 4,151,000 4,151,000 0 5.50 5.30 -0.2 50 60 10

W8 2,240,000 2,240,000 0 5.50 5.30 -0.2 30 40 10

W9 4,662,000 4,662,000 0 6.00 5.80 -0.2 70 80 10

W10 7,909,000 7,909,000 0 7.00 6.80 -0.2 200 210 10

W11 3,293,000 3,293,000 0 9.00 8.80 -0.2 70 80 10

W12 2,015,000 2,015,000 0 13.60 13.40 -0.2 70 80 10

W13 8,976,000 8,976,000 0 7.70 7.50 -0.2 70 80 10

표 1. 민감도 분석에 의한 강변저류지 최종제원

그림 3은 강변저류지의 제원 변화에 대한 직하류부와 유역출구에서의 홍수저감량 변화의 상관도를 나타

내고 있으며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직하류부의 홍수저감효과가 유역출구 홍수저감효과와 상관관계

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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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 강변저류지 직하류부 및 유역출구 첨두홍수량감소 상관도 분석

3.3 최적위치의 선정

금회 선정된 결과를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세가지 모형의 결과 중 백천우 등(2009)의

모형 적용결과가 유역출구 홍수저감효과 면에서 가장효율적인 결과를 주엇으나 조합이 7개 이하일 경우는

금회의 결과가 가장 크게 산정되고 있었으며, 안태진 등(2008)의 결과보다 전반적으로 큰 홍수저감효과를 가

져올 수 있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결정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만으로 보다 효율적인 홍수저감효

과를 제공하는 강변저류지의 제원을 결정할 수 있었다.

설치
저류
지
수

안태진 등 (2008) 백천우 등 (2009) 금회선정

최적위치

유역출구

홍수저감량

(m3/sec)

최적위치

유역출구

홍수저감량

(m3/sec)

최적위치

유역출구

홍수저감량

(m3/sec)

1 W13 265 W10 219 W13 335
2 W10,W13 405 W10,W13 423 W10,W13 497
3 W3,W10,W13 505 W3,W10,W13 531 W3,W10,W13 606
4 W2,W3,W10,W13 586 W2,W3,W10,W13 598 W2,W3,W10,W13 693
5 W2,W3,W4W10,W13 626 W2,W3,W4,W10,W13 669 W2,W3,W9,W10,W13 779
6 W2,W3,W4,W9,W10,W13 719 W2,W3,W9,W10,W11,W13 822 W2,W3,W7,W9,W10,W13 850
7 W2,W3,W4,W5,W9,W10,W13 756 W2,W3,W4,W9,W10,W11,W13 882 W2,W3,W7,W8,W9,W10,W13 895
8 W2,W3,W4,W5,W7,W9,W10,W13 824 W2,W3,W4,W5,W7,W9,W10,W11,W13 988 W2,W3,W4,W7,W8,W9,W10,W13 937
9 W2,W3,W4,W5,W7,W9,W10,W11,W13 831 W2,W3,W4,W7,W9,W10,W11,W13 1,022 W2,W3,W4,W5,W7,W8,W9,W10,W13 966
10 W1,W2,W3,W4,W5,W7,W9,W10,W11,W13 844 W2,W3,W4,W5,W7,W9,W10,W11,W12,W13 1,042 W1,W2,W3,W4,W5,W7,W8,W9,W10,W13 983

11 W1,W2,W3,W4,W5,W7,W8,W9,W10,W11,
W13 876 W2,W3,W4,W5,W7,W8,W9,W10,W11,W12,

W13 1,096 W1,W2,W3,W4,W5,W7,W8,W9,W10,W11,
W13 993

12 W1,W2,W3,W4,W5,W6,W7,W8,W9,W10,W
11,W13 881 W2,W3,W4,W5,W6,W7,W8,W9,W10,W11,W

12,W13 1,115 W1,W2,W3,W4,W5,W6,W7,W8,W9,W10,
W11,W13 1,002

13 W1,W2,W3,W4,W5,W6,W7,W8,W9,W10,W
11,W12,W13 881 W1,W2,W3,W4,W5,W6,W7,W8,W9,W10,W1

1,W12,W13 1,135 W1,W2,W3,W4,W5,W6,W7,W8,W9,W10,
W11,W12,W13 1,004

표 2. 강변저류지 설치 수에 따른 최적위치 선정결과 비교

4. 수문의 제원 및 운영조건에 따른 홍수저감효과

수문의 제원 및 운영조건에 대해 마두저류지의 100년빈도 강우사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직하류의 홍수저감량이 최대일 때 유역출구에서도 큰 홍수저감량을 가져올 수 있다면 수문의 제원 및

운영조건에 대하여 각각 저류지에 대해 최적의 제원 및 운영방안 및 최적의 조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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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문의 제원 및 운영조건별 수문곡선

(마두저류지)

case
제원

1 2 3 4 5

단위수문폭
(m)

5 5 5 5 6

수문바닥고
(EL.m)

7.2 6.2 5.2 6.2 6.2

수문첨단고
(EL.m)

10.2 10.2 10.2 10.2 10.2

수문련수 5 5 5 6 6

수문개방
(m)

0.5 0.5 0.5 1 0.5

수문개방도
(%)

80 80 80 80 90

첨두홍수
저감량
(m
3
/sec)

64.7 158.0 274.5 237.1 266.1

표 3. 수문의 제원 및 운영조건별 홍수저감량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변저류지의 제원(월류고, 월류폭, 저류용량)의 민감도 분석을 이용한 강변저류지군의 홍

수저감효과 개선기법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기법을 통해 강변저류지 직하류부와 유역출구에서의 홍수저감

량이 최대가 되게 하는 강변저류지의 제원을 결정, 안성천유역에 적용하여 적용성을 검토하였으며, 기존 연

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효과적인 홍수저감효과를 제공하였다. 현재 수문의 운영조건에 따른 홍수저감효과에

대해 각각 후보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차후 유역전체에 대하여 수문의 운영조건에 대한 홍수저감효과의

최대화에 대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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