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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붕괴에 대한 하류부 홍수추적을 단순하도와 실제하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먼저.

단순하도에 대해서는 차원 동역학적 모형인 모형과 모형을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해1 DAMBRK HEC-RAS

보았으며 실제하도에 대해서는 년 태풍 루사에 의해 붕괴된 남대천 유역의 장현 및 동막저수지의 실제, 2002

붕괴양상에 대하여 모형을 이용하여 홍수범람해석을 수행하였다 태풍 루사시의 저수지 유입량DAMBRK .

자료와 붕괴 형상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붕괴상황을 재현함으로써 붕괴유출수문곡선을 유도하고 하류부에 대,

한 홍수량의 감쇠특성과 지점별 홍수위 변동특성을 해석하였으며 지점별 유량수문곡선 최고홍수량 그리고, , , ,

최고수위 등의 모의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실제 조사된 홍수범위와 침수.

위와의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최대 홍수범람도를 를 이용하여 차원 및 차원의 형태로 가시화하였다, GIS 2 3 .

핵심용어 저수지붕괴 태풍 루사 수리학적 홍수추적 홍수범람도핵심용어 저수지붕괴 태풍 루사 수리학적 홍수추적 홍수범람도핵심용어 저수지붕괴 태풍 루사 수리학적 홍수추적 홍수범람도핵심용어 저수지붕괴 태풍 루사 수리학적 홍수추적 홍수범람도: DAMBRK, HEC-RAS, , , ,: DAMBRK, HEC-RAS, , , ,: DAMBRK, HEC-RAS, , , ,: DAMBRK, HEC-RAS, , ,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최근에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수공구조물의 설계규모를 초과하는 극한홍수

가 발생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하여 저수지 붕괴와 같은 저수지의.

비상상황이 발생 할 경우 저수지 하류 지역에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오므로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규모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자연 현상으로부터 기존 저수지에 대한.

안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저수지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저. ,

수지의 비상상황시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홍수범람예상지역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국내에서의 홍수예측을 위한 연구는 주로 과거 홍수상황으로. ,

부터의 유추 지형도를 통한 추정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모두 수리학적인 기초이론에 근거하지 못하였으므로,

홍수파의 전파양상이나 범람수심의 분포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현 동막저수지. ,

하류부의 섬석천과 금광천 유역을 대상으로 조사된 수리수문자료 및 하천현황을 기반으로 태풍 루사 내습

시 저수지의 붕괴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홍수파 해석을 통해서 하류부에 대한 수리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

기본방정식기본방정식기본방정식기본방정식2.2.2.2.

기본방정식은 자연하천에서 흐름의 차원 부정류해석에 이용되는 동역학적 방정식으로서 연속방정식과1

운동량방정식으로 구성된다.

∂Q
∂x
+
∂(A+A0)

∂t
- q =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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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
+
∂(Q2/A)
∂x

+ gA(
∂h
∂x
+ Sf + Se ) +L = 0 (2)

여기서,  유량= ,  흐름단면적= ,  저류단면적= ,  측방유입량= ,  거리= ,  시간= ,  수위= , 

마찰경사= ,  단면 확대축소에 의한 손실경사= ,  측방유출입량에 의한 운동량의 변화를 나타낸다 위= .

의 식을 주수로와 홍수터에 대해 표현하면 식 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3) (5) .～

∂Qc
∂xc

+
∂Ac
∂t

= qf
∂Qf
∂xf

+
∂(Af+A0)

∂t
= qc + q (3)

∂Qc
∂t

+
∂(Q2c/Ac)
∂xc

+ gAc(
∂h
∂xc

+ Sfc + Sec ) +Lc = Mf (4)

∂Qf
∂t
+
∂(Q2f /Af)
∂xf

+ gAf(
∂h
∂xf

+ Sff + Sef ) +Lf = Mc (5)

여기서 아래첨자 와 는 주수로와 홍수터를 나타내고, c f , 와 는 주수로와 홍수터 사이의 물의 교환을 나

타내며, 와 는 주수로와 홍수터 사이에서 교환되는 단위길이당 운동량의 흐름율을 나타낸다.

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3.3.3.3.

단순하도에서의 적용단순하도에서의 적용단순하도에서의 적용단순하도에서의 적용3.13.13.13.1

본 연구에서는 모형과 모형을 이용하여 단순하도에서의 저수지 붕괴모의를 수행하DAMBRK HEC-RAS

였다 그림 는 두 모형에 대한 다중 저수지 붕괴조건에 대한 모의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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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하도에서의 적용실제하도에서의 적용실제하도에서의 적용실제하도에서의 적용3.23.23.23.2

본 연구는 태풍 루사 내습시 붕괴된 강원도 남대천 유역의 장현저수지와 동막저수지을 대상으로 저수지 붕

괴에 따른 하류부 홍수파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유역의 차원 모식도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3 2 .

그림 대상유역의 차원 모식도그림 대상유역의 차원 모식도그림 대상유역의 차원 모식도그림 대상유역의 차원 모식도2. 32. 32. 32. 3

저수지붕괴 하류부 홍수파 해석을 위해 태풍 루사 당시의 저수지 유입량 조건에 의한 붕괴유출수문곡선을

유도하였고 붕괴부는 장현저수지와 동막저수지의 실제 붕괴에서 형성된 붕괴부 형상을 반영하였다 모의결과, .

인 하류 주요지점의 시간별 홍수량의 크기와 최고수위 등은 하천에서 일관되게 모의계산을 수행하여 산정하였

다 또한 실측된 수위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이 저수지 붕괴 상황을 모의함에 있어서의 적합성을 검. , DAMBRK

토하였다 그림 은 모의결과 및 실측된 수위자료와 계산 홍수위와의 비교결과를 나타낸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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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모의결과 및 흔적수위와의 비교그림 모의결과 및 흔적수위와의 비교그림 모의결과 및 흔적수위와의 비교그림 모의결과 및 흔적수위와의 비교3.3.3.3.



장현 및 동막저수지 동시붕괴에 대한 모의결과를 와 연계하여 차원 및 차원의 홍수범람지도를 작성GIS 2 3

함으로써 가시화된 모의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현장 조사된 홍수흔적 자료와 거의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었.

으며 홍수범람범위 및 홍수범람도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4 .

현장조사된 홍수범람범위 차원 홍수범람도 차원 홍수범람도현장조사된 홍수범람범위 차원 홍수범람도 차원 홍수범람도현장조사된 홍수범람범위 차원 홍수범람도 차원 홍수범람도현장조사된 홍수범람범위 차원 홍수범람도 차원 홍수범람도(a) (b) 2 (c) 3(a) (b) 2 (c) 3(a) (b) 2 (c) 3(a) (b) 2 (c) 3

그림 홍수범람범위 및 홍수범람도그림 홍수범람범위 및 홍수범람도그림 홍수범람범위 및 홍수범람도그림 홍수범람범위 및 홍수범람도4.4.4.4.

결론결론결론결론4.4.4.4.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이용하여 태풍 루사시에 붕괴된 장현저수지와 동막저수지의 실제 붕괴DAMBRK

조건과 동일한 상황을 모의하여 댐 지점에서의 붕괴유출수문곡선을 유도하였고 주요지점에서의 첨두유량, ,

최고홍수위를 해석하여 실측 홍수위와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모의결과를 연계하여 차원 및 차원. GIS 2 3

의 홍수범람지도를 작성함으로써 가시화된 모의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 결과는 현장 조사된 홍수범람의 범,

위와 거의 일치된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지구온난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이상홍.

수 발생시 등에 대한 사전계획을 확보하고 홍수파 해석을 통한 홍수범람지도를 작성하여 하류부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비상상황시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인 비상대처계획수립에 효과적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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