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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정횡월류위어의 유량계수 산정

An Estimation of discharge Coefficient for Broad Crested Side W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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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nstall the side weirs in inlet of washland construction,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more accurately the discharges over side

weir. In this study, the hydraulic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broad crested side weirs that installed trapezoidal channel and

that considered more applicable to the actual river. Upstream Froude number in the main channel and weir height, length, width

and slope of main channel were considerd for estimation of discharge coefficient of broad crested side weir.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discharge coefficient of broad crested side weir depend on , and . New estimated equation for the dis-

charge coefficient are suggested through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its applicability is confirmed by comparing esti-

mated and measured discharges over side we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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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횡월류위어를 천변저류지 등의 유입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월류량을 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실제 하천에 적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다리꼴 수로의 광정횡월류위어에 대한 수리실험을 실시하였고, 유량계수

산정을 위하여 상류 Froude수, 위어높이, 위어길이, 본류수로폭, 수로경사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광정횡월류위어에서 h/yu,

L/yu, Fru의 중요도가 큰 것을 확인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유량계수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자들의 실험자료와

본 실험의 연구자료를 비교하였으며, 측정된 월류량과 계산된 월류량을 비교하여 유량계수식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 광정횡월류위어, 유량계수,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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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 도시화

로 인한 불투수면적 증가, 제방 직강화 위주의 하천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유출량이 크게 증가하여 홍수피해잠재능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 제방

증고, 하천개수 등의 구조적 대책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로

내에서 홍수를 관리하는 방법은 극한 홍수재해에 취약한 한

계성을 지니고 있다(전경수 등, 2010). 따라서 최근에는 유

역종합치수계획에 의해 홍수량을 유역 내에 분담시키고자 하

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으며(김덕길 등, 2008), 강우 유출수

를 일시 저류하여 유출량을 조절하는 천변저류지를 건설하

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저류지의 유입부에 설치되는 횡월류위어는 유량관리, 에너

지소실, 유량전환, 수심규제, 홍수통제 등의 수단으로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는 가장 전통적이고 단순한 수공구조물이다

(남기영 등, 2010). 횡월류위어는 흐름방향에 수직으로 설치

된 일반적인 위어와 달리 흐름방향에 평행하게 설치되기 때

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나, 횡월류위어

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흐름특성 때문에 다른 수공구조물에

비해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며, 지금까지의 주된 연구주제는

횡월류위어의 유량계수에 관한 경험식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De Marchi(1934)는 횡월류위어부에서 비에너지가 일정하

다고 가정하여 월류량을 구하는 공식과 유량계수식을 제시

하였다. De Marchi는 유량계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횡월류위

어의 길이방향에 따라 위어의 유량계수가 변하지 않고 일정

하다고 가정하였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횡월류위어의 흐름특성과 유량계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Subramanya와 Awasthy

(1972)는 실험에 의해 유량계수가 결정될 수 있음을 주장하

였고, 유량계수는 Froude수의 항으로 결정된다고 밝히고 상

류와 사류에 대한 유량계수를 제안하였다. Randga Raju 등

(1979)은 예연횡월류위어와 광정횡월류위어를 구분하여 유량

계수를 제안하였으며, Hager(1987)와 Cheong(1991)은 횡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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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위어 높이가 0인 경우의 유량계수식을 제안하였다. Singh

등(1994)과 Jalili와 Borghei(1996)는 횡월류위어 높이에 따

른 유량계수식을 산정하였으며, Borghei 등(1999)는 유량계

수 영향인자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고 위어길이와 하

도폭의 비를 고려한 유량계수산정식을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의 경우 박태선(2002)은 구형 수로내의 횡월류 흐

름에 대한 2차원 천수방정식을 이용한 수치모의를 통해 흐름

특성을 분석하였고, 송재우 등(2007)은 횡월류위어의 형상에

따른 유량계수를 산정하였다. 김대근과 김용근(2007)은 3차원

수치모형인 FLOW-3D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Lee와 Holley

(2002)의 실험결과와 비교하였으며, 광정횡월류위어에서의 흐

름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동섭과 김창완(2008)은 상대적으로 폭

이 넓은 수로에서의 예연횡월류위어를 대상으로 실험하였고,

박문형과 이동섭(2010)은 직사각형수로의 직사각형 광정횡월

류위어를 대상으로 실험하여 유량계수를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상류 흐름조건에서 사각형 단면의 예

연횡월류위어의 유량계수를 산출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나, 실

험실이 아닌 하천에서의 본류의 흐름을 저류지로 유도하기

위한 횡월류위어는 사다리꼴의 광정횡월류위어의 형태가 일

반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연구는

Lee와 Holley(2002)의 수리실험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유역의 상류에 위치한 소하천의 경우 본류의

Froude수가 1이 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류 흐름조

건에서의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

다리꼴 수로의 사다리꼴 광정횡월류위어를 사용하여 상류,

사류 흐름조건에서 수리실험을 실시한 후 그 측정결과를 이

용하여 상류의 Froude수, 위어높이, 위어길이, 본류폭, 하도

경사를 고려한 유량계수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횡월류위어 기본이론

횡월류위어 흐름의 개념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B는 본류하폭, L은 위어폭, h는 횡월류위어 높이, Q1은 본

류유량, Qw는 횡월류량, y1, y2는 각각 횡월류위어 상·하류

단 수심, y는 횡월류위어에서 측정한 수심이다. 

하상경사와 단면이 일정한 수로에서 횡월류위어에서의 횡

월류흐름에 대한 공간변화류방정식은 다음과 같다(Chow,

1959).

(1)

여기서, x는 흐름방향거리, S0는 본류의 하상경사, Sf는 본류

의 에너지경사, Q는 본류의 유량, A는 본류의 흐름 단면적,

α는 에너지 보정계수, g는 중력가속도이다. 일반적으로 횡월

류위어 구간은 수로연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S0-

Sf=0, α=1로 가정할 수 있으며, 횡월류위어를 따라 변하지

않는 유량계수 CM을 가정하면 횡월류위어의 단위폭당 월류

량 qw와 총월류량 Qw는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2)

(3)

그리고 비에너지 공식으로부터 본류유량 Q에 대한 다음

식을 구할 수 있다.

(4)

여기서, E는 비에너지이고, 식 (2)와 식 (4)를 식 (1)에 대

입하여 적분한 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Subramanya와

Awasthy, 1972).

(5)

(6)

여기서, Φ는 De Marchi가 제안한 변화류함수(varied flow

Function)이며 다음과 같다.

(7)

길이가 L인 횡월류위어의 상류단과 하류단을 각각 1과 2

라하면 횡월류위어 유량계수 CM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8)

2.2 기존 횡월류위어 유량계수 산정공식

횡월류위어 유량계수 CM은 본류의 흐름조건과 횡월류위어

의 기하학적 조건에 영향을 받으며, 차원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El-Khashab, 1975).

(9)

(10)

여기서, Fru는 횡월류위어 상류부의 Froude수, yu는 횡월류

위어 상류부의 수심이다. 과거 여러 연구자들은 실험을 통하

여 식 (10)에 제시된 각 변수들을 계측하여 유량계수 산정

식을 제시하였으며,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기의 대부분의 연구

자들은 CM을 Fru만의 함수로 나타내었고, Singh 등(1994)은

h/yu을 Fru와 함께 고려하여 유량계수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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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finition sketch of flow over rectangular side w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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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ghei 등(1999)은 Fru와 h/yu, L/B, S0등을 고려한 유량계

식을 제시하였으나, 수로경사 S0의 영향이 적으므로 무시해

도 된다고 언급하였다.

Lee와 Holley(2002)는 사다리꼴 수로에 설치된 사다리꼴

광정횡월류위어에 대한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월류량 산

정식을 제안하였다(Fig. 2 참조).

(11)

여기서, Ce는 전유량계수(bulk discharge coefficient)이며,

Cs는 잠수보정계수(submergence correction factor), L과 ES

는 각각 사다리꼴 횡월류위어의 저면폭과 측면경사이다. hd는

횡월류위어의 하류부 본류 하도의 중심 수위이며, 횡월류위어

마루가 기준이다.

3. 수리실험

3.1 실험장치

사다리꼴 단면의 수로에 대한 횡월류위어 실험을 위해

Fig. 3과 같은 길이 14.0 m, 폭 0.6 m, 높이 0.2 m, 사면

경사 1:1의 가변경사 개수로 실험장치를 이용하였다.

모형수로의 재질은 포맥스이며, HEC-RAS 모의결과와 비

교하여 조도계수가 약 0.014가 되도록 조도블럭을 설치하였

다. 횡월류위어는 흐름의 안정을 위하여 수로 상류단으로부

터 6.5 m 하류에 설치하였으며, 횡월류위어의 높이는 0.06

m, 횡월류위어 마루부 이후 사면 경사는 1：2로 제작하였다.

고수조에는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예연위어가 설치되어 있

으며, 하류단에는 수심조절을 위한 수문이 설치되어 있다. 횡

월류위어의 횡월류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횡월류된 유량이 유

도수로를 통하여 저수조로 유입되도록 하였고, 저수조에 예

연위어를 설치하였다.

3.2 실험조건 및 방법

광정횡월류위어의 유량계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다리꼴

횡월류위어를 사용하였다. 횡월류위어는 위어마루높이(h)를

0.06 m로, 측면경사를 1:1로 고정시키고, 위어폭(L)은 0.2,

0.4, 0.6, 1.0 m로 변화시켜 실험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본류의 유량조건은 20~35 l/sec였으며, Fru와 h/yu를 변화시

키기 위해 하상경사를 0.1~1.5%로 변화시켰다. 이때 실험조

건은 h/yu는 0.41~0.89, Fru는 0.48~1.33이고, 상류부 수심

Qw CeCs
2

3
---

2

3
---g L hdES+[ ]hd

3 2⁄
–=

Table 1. Proposed formulas for discharge coefficient

연구자 연도 유량계수 산정식 비고

Subramanya와 Awasthy 1972

Ranga Raju등 1979

예연위어

광정위어

Hager 1987 h=0 일 때

Cheong 1991 h=0 일 때

Swamee 등 1994

Singh 등 1994

Jalili 와 Borghei 1996

Borghei 등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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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finition sketch for side-channel weirs (Lee and Holle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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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Froude수는 횡월류위어로부터 2.5 m 떨어진 단면의 자

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실험조건을 요약하여 Table 2

에 나타내었다. 

수위 및 유속측정 구간은 횡월류위어 상하류단으로부터 각

각 3.7 m 떨어진 지점까지로 0.2 m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횡월류위어부는 0.05 m간격으로 수심을 추가 측정하였다. 이

때 수심측정은 포인트게이지를 이용하였으며, 유속은 2차원

전자식유속계(KENEK, VM801-H)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식 (3)과 식 (11)을 기초로하여 다음의 식

으로 횡월류위어의 유량계수를 산정하였다.

(12)

(13)

여기서, CM은 횡월류위어의 길이방향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4. 실험결과 분석

전체 실험결과 중 유량의 35 l/sec, 경사가 0.5% 실험결

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4.1 일정비에너지의 가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De Marchi의 유량계수

산정이론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횡월류위어부에서 비에너지

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수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험결

과에 대해 일정에너지 가정을 검토하였다. Fig. 4는 횡월류

위어의 상하루단에서 측정된 본류의 수심과 유속을 이용하

여 계산한 비에너지의 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E1과 E2는 각

각 횡월류위어 상류단과 하류단의 본류에서의 비에너지이다.

본 연구의 실험조건에서 평균 비에너지차는 L/B가 5.0, 3.0,

2.0, 1.0일 때 각각 4.6%, 4.4%, 4.5%, 2.2%로 나타나

5%이하였다. El-Khashab과 Smith(1976)는 흐름조건이 상류

인 경우 평균 비에너지차를 5%로 예측하였고, Ranga Raju

등(1979)은 평균 2%의 값을 추정하였으며, Borghei 등

(1999)의 연구에서는 평균 비에너지차가 3.7%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류와 사류를 모두 실험한 본 연구에서도 일정비에

너지의 가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2 실험자료 비교검토

식 (13)을 이용하여 계산한 유량계수 CM과 과거 많은 연

구자들이 중요변수로 고려한 상류 Froude수 Fru의 상관관계

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 5에 그 관계를 도시하였다. 그림에

서 나타나듯이 본 연구에서 계산된 CM과 Fru사이에서는 전

체 연구결과를 놓고 보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경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L/B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L/B

Qw
2

3
---CM 2g L y h–( )ES+[ ] y h–( )

3 2⁄
=

CM

3

2
---

Qw

2g L y h–( )ES+[ ] y h–( )3 2⁄
------------------------------------------------------------------–=

Table 2. Range of test variables

위어형태 위어형상 Q (l/sec) L/B S0 (%) h/yu Fru

광정 사다리꼴 20~35
5.0, 3.0
2.0, 1.0

0.1~1.5 0.41~0.89 0.48~1.33

Fig. 3 Sketch of experimental setup

Table 3. Results of hydraulic experiment

Q S0 L/B Vu yu Fru h/yu Qw Cm

3.5 0.5

1.0 0.890 0.113 0.848 0.542 0.002 0.269 

2.0 0.749 0.113 0.712 0.546 0.004 0.283 

3.0 0.957 0.112 0.913 0.542 0.006 0.356 

5.0 0.868 0.114 0.820 0.535 0.009 0.601 

Fig. 4 Specific energy at two ends of side w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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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tion of CM with Fru Fig. 6 Variation of CM with h/yu

Fig. 7 Comparison of measured and calculated discharge using different CM formu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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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클 경우 Fru가 증가할수록 CM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L/B가 작아지면서 Fru가 증가할수록 CM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인다. 이는 과거 많은 연구자들의 Fru가 증가할수록

CM이 감소한다는 결과와는 다른 경향성을 나타내는데, 본 연

구에서는 과거의 다른 연구와는 달리 Fru를 상류와 사류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를 잡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향일수도

있지만, 특정 Fru 범위에서도 CM이 감소하는 경향은 나타나

지 않으므로, 이는 직사각형 수로의 예연위어와는 다른 사다

리꼴 수로의 광정위어의 특징으로 판단된다.

과거 연구자들이 Fru 다음으로 많이 고려한 h/yu와 CM과의

관계를 Fig. 6에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 경

향성이 CM과 Fru의 관계와 상당히 유사하며, L/B의 변화에

따른 경향성이 조금더 확실하게 나타난다. Singh 등(1994)의

연구결과에서는 h/yu가 증가함에 따라 CM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Jalili와 Borghei(1996), Borghei(1999)의 연구결과에

서는 h/yu가 증가함에 따라 CM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

로, h/yu와 CM과의 관계는 각 실험에서 사용한 Fru나 횡월류

위어의 기하하적 형상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

며, 또한 L/B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

는 것은 광정횡월류위어의 특징으로 판단된다.

Fig. 7은 실험을 통해 측정한 횡월류량과 각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유량계수식에 의한 계산월류량을 비교하여 나

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측정월류량과 계산

월류량은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저 21.7%, 최고

61.59%의 편차를 보였다. 이러한 편차는 일반적으로 각

연구자들이 적용한 실험조건에 본 연구의 실험조건과 상이

하기 때문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예연위어와 광정위어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Ranga Raju(1979)의

광정위어 결과와도 52.7%의 편차를 보이는데, 이는

Ranga Raju(1979)의 유량계수 제안식이 Fru와 (yu-w)/L의

함수로 구성되어 주요 매개변수를 잘못 선택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4.3 유량계수 산정식 추정

2.2절 식 (10)에서 제시한 차원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각각

을 독립변수로 두면 다음과 같은 다중선형회귀식으로 나타

낼 수 있다.

(14)

여기서, a는 절편의 추정치이며, b, c, d, e, f는 회귀계수이

다. 본 연구에서는 위식을 기본방정식으로하여 각 매개변수의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매개변수들을 조합한 35개

의 case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Table 3에

일부 결과를 수록하였다(여기서, V는 변수의 개수, R2은 결정

계수).

분석결과, 5개의 변수를 모두 포함했을 경우 결정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4개의 변수를 포함한 결과와 큰 차이

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실질적으로 변수가 추가되더라도 중요

한 변수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와 그렇지 않은 변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가 빠진다면 결정계수가 작

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변수가 4개인 결과를 바탕으

로 중요한 변수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h/yu, L/yu, Fru, S0,

L/B이다. 변수가 3개인 결과와 비교하여도 가장 중요한 h/yu,

L/yu를 기본으로 둔 나머지 변수 조합의 결과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h/yu, L/yu, Fru의 조합만으로도 결정계

수가 0.938로 나타나 5개 변수를 모두 조합한 결과인

0.941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S0, L/B는 기여도가 미

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적회귀방정식은 

의 형태가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다중회귀분석에 의하여 결

정된 최적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5)

그리고 중요도가 가장 높은 h/yu, L/yu의 조합만으로도 결

정계수가 0.903으로 나타나 적용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Fru를 계산하지 않고도 유량계수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적용

의 간편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간단식을 함께 제안한다.

CM a bFru c
h

yu
----- d

L

yu
----- e

L

B
--- fS

0
+ + + + +=

CM a bFru c h yu⁄( ) d L yu⁄( )+ + +=

CM 0.375 0.110Fru 0.425
h

yu
-----– 0.031

L

yu
-----+ +=

Table 3. Ditermination coefficient of multiple regression formula

회귀식 R2 V 회귀식 R2

2 0.903

4

0.939

3

0.938 0.940

0.903 0.929

0.935 0.902

5 0.941 0.936

CM f h yu⁄ L yu⁄,( )= CM f Fru h yu⁄ L yu⁄ L B⁄, , ,( )=

CM f Fru h yu⁄ L ya⁄, ,( )= CM f Fru h yu⁄ L yu S
0

,⁄, ,( )=

CM f h yu⁄ L yu⁄ L B⁄, ,( )= CM f Fru h yu⁄ L B⁄ S
0

, , ,( )=

CM f h yu⁄ L yu⁄ S
0

, ,( )= CM f Fru L yu⁄ L B⁄ S
0

, , ,( )=

CM f Fru h yu⁄ L yu⁄ L B S
0

,⁄, , ,( )= CM f h yu⁄ L yu⁄ L B S
0

,⁄, ,( )=

Fig. 8 Comparison of measured and calculated discharge

using Eq.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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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Fig. 8과 Fig. 9는 채택된 유량계수산정식 식 (15)와 간단식

으로 제안한 식 (16)을 이용하여 계산한 횡월류량과 측정된

횡월류량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에서 나타나듯

이 계산된 월류량과 측정된 월류량은 비교적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횡월류량의 평균오차는 각각 5.5%와

7.4%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식 (15)는 상류, 사류를 포함

하는 흐름조건에서의 광정횡월류위어에 대하여 De Marchi

유량계수 CM의 산정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의 적용 한계는 Fru=0.48~1.33, h/yu=0.41~0.89,

L/yu=1.40~14.68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다리꼴 개수로에 광정횡월류위어를 설치

하고 본류의 흐름조건, 횡월류위어의 기하하적 형상변화에

대한 수리실험을 수행하였다. 측정된 실험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하고 광정횡월류위어

에 대한 유량계수 산정식을 제안하였고, 연구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1. De Marchi의 일정비에너지가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횡월

류위어의 상하류단 사이의 본류 비에너지차를 검토한 결

과, L/B가 5.0, 3.0, 2.0, 1.0일 때 각각 4.6%, 4.4%,

4.5%, 2.2%로 모두 5% 이하로 나타나 상류와 사류를 모

두 실험한 본 연구에서도 일정비에너지 가정은 타당한 것

으로 나타났다.

2. Fru와 h/yu의 변화에 대한 CM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

체 실험결과는 특별한 경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B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L/B가 클 경우에는 Fru가

증가할수록 CM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L/B가 작아지

면 Fru가 증가할수록 CM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는 예연횡월류위어와 비교되는 광정횡월류위어의 특징으

로 판단된다.

3. 본 연구의 실험을 통해 측정한 횡월류량과 각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유량계수식에 의한 계산월류량을 비교한 결

과 21.7~61.6%의 편차를 보였으며, 이는 과거 연구자들이

대부분 사각형 수로의 예연횡월류위어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였고, 본 연구는 사다리꼴 수로의 광정횡월류위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때문으로 판단되다.

4. 다중선형회귀식을 기본식으로하여 각 변수들의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35개 case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여 y/hu, L/yu, Fru, S0, L/B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음

을 확인하였고, 중요도가 낮은 변수를 제외한 h/yu, Lyu,

Fru의 함수로 횡월류위어의 유량계수식을 채택하였으며, h/

yu, L/yu의 함수로 간단식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실내 실험수로에서 수행된 연구결과

이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실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조건의 실험과 하천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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