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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사례
(2007-2008) 강우시작 ～ 종료

총강우량
(㎜)

1  2007. 9. 1.  07:00  ～  18:30 15.89
2  2007. 9. 6.  04:10  ～  17:20 11.56
3 2007. 9. 27.  05:00  ～  07:10 4.57
4  2007. 10. 19.  09:20  ～  12:20 4.82
5 07. 10. 25. 19:10  ～  10. 26. 01:50 5.75
6 2007. 10. 21. 9:10  ～  13:50 5.28
7 2008. 6. 28. 22:30  ～ 6. 29. 06:20 11.61
8 2008. 7. 2. 08:30 ～ 16:20 6.33
9 2008. 7. 5. 15:20 ～ 17:50 2.01

10 2008. 7. 12. 05:00 ～ 08:00 3.79
11 2008.7 16. 01:30 ～ 17:40 10.13
12 2008. 8. 1. 22:50 ～ 8. 2. 07:30 8.85

표 1. 강우사례

I. 서론

도심지에 부족한 녹지를 대체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

하며, 생태환경을 복원시키는 대안으로서 옥상녹화에 대한 

지원사업 및 조성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옥상녹화의 중

요한 기능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 수자원 관리측면에서

의 도시 우수저류기능이다. 옥상녹화는 빗물 유출지연, 침
투측면에서도 도시생태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

져 이에 관한 실험적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기존 

수행된 연구는 실험구 모델을 제작하여 효과를 검증한 사례

가 대부분으로, 실제 기존건축물에 조성된 옥상녹화지의 빗

물저장 및 유출 지연효과에 대한 정확한 검증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실제 조성된 전면녹화옥상을 대상으

로 장기간의 빗물 모니터링을 통하여 빗물유출저감 및 지연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을 함으로서, 향후 빗물이용 및 

침투측면에서 효과적 대안인 기존건축물 옥상녹화 활성화

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옥상녹화 조성지의 우수유출 저감량과 유출지연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옥상녹화지를 통과한 우수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설치하고, 우수탱크 내에 유량계를 설치하여 유출수

의 유입량 및 시간을 측정하였다. 
① 범위

∙대상위치 및 면적 : 서울여자대학교 행정관 옥상, 옥상

녹화지 140㎡
∙형태 : 토심 10cm 관리조방적 저토심 옥상녹화지 

∙측정기간 : 2007년 8월 - 2008년 8월
② 방법

∙강우량은 옥상에 설치된 기상장비에서 10분마다 측정

된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옥상녹화지를 통과한 유출수는 우

수탱크에 설치된 유량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종합분석하였

다(표 1).
∙옥상녹화의 우수유출 저감 및 지연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 강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실제로 우수유출이 발생한 시점

까지의 시간을 측정하고, 강우사례별로 저감율과 지연시간

을 비교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옥상녹화지를 통과한 빗물의 유출량 저감 및 지연 시간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강우사례에 대하여 강수가 발생한 

시간 이후 유출이 시작된 시점부터 유출이 완전히 종료된 

시간(0.1㎏/㎡ 또는 0.1㎜ 기준)까지의 총유출량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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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사례 강우량(㎜) 유출량(ℓ) 저감량(ℓ) 저감율(%)
1 15.89 446 1778.6 80.0
2 11.56 334 1284.4 79.4
3 4.57 80 559.8 87.5
4 4.82 82 592.8 87.8
5 5.75 114 691 85.8
6 5.28 74 665.2 90
7 11.61 198 1427.4 87.8
8 6.33 42 844.2 95.3
9 2.01 2 279.4 99.3

10 3.79 16 514.6 97.0
11 10.13 264 1154.2 81.4
12 8.85 222 1017 82.1

※ 유출량 : 옥상녹화지(140㎡)를 통과하여 유출된 빗물의 양

  저감량 : 옥상녹화지에 저류되어 유출되지 않은 빗물의 양

  저감율 : 단위면적당 강우량 - 단위면적당 빗물유출량 /    
          단위면적당 강우량 X 100

표 2. 옥상녹화 조성지 빗물유출 감율

강우사례 강우시작 총강우시간 유출시작 지연시간

1 07.09.01 07:00 10.5 09.01 09:20 2.3
2 07.09.06 04:10 13.2 09.06 06:00 2.5
3 07.09.27 05:00 2.2 09.27 05:50 0.8
4 07.10.19 09:20 1.7 10.19 10:00 0.7
5 07.10.25 19:10 6.7 10.25 21:10 2
6 07.10.21 09:10 4.7 10.21 13:50 4.7
7 08.06.28 22:30 7.8 06.28 23:10 0.7
8 08.07.02 08:30 7.8 07.02 11:00 2.5
9 08.07.05 15:20 2.5 07.05 17:50 2.5

10 08.07.12 05:00 3 07.12 05:20 0.4
11 08.07.16 01:30 7.2 07.16 13:20 2.8
12 08.08.01 22:50 8.7 08.02 00:40 1.8

표 3. 옥상녹화 조성지 빗물유출 지연시간

였고, 강수 발생시점부터 유출이 시작된 시점까지의 시간을 

각각 측정하였다. 총 12번의 강우사례에 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빗물유출량 저감 효과

2007년8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기간 중 12번의 강우

사례를 종합하여 분석해본 결과 저토심 옥상녹화지를 통과

한 빗물은 평균 87.8% 저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교적 

강우시간이 짧고 강우량이 적은 강우사례 9와 10의 경우 

각각 99.3%와 97%의 저감율을 보여 옥상녹화의 빗물유출 

저감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2. 빗물유출 지연 효과

강우가 시작된 시점과 옥상녹화지를 통과한 빗물이 유출

되는 시간을 각각 측정하여 비교해본 결과 옥상녹화지를 

통과하는 빗물의 유출을 평균 2시간 정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우사례 6의 경우 2007년 10월 21일 09
시 10분에 강우가 시작된 반면 유출은 10월 21일 13시 50분
에 시작되어 빗물유출시간을 4시간 40분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지연시간이 짧게 나타난 사례3, 4, 7, 10의 경우는 강우가 

발생할 당시 토양수분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상태였으

며, 기존의 기상조건에 의한 토양 수분 함유량이 유출 지연

시간을 앞당긴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 론 

총 12차례의 강우사례와 각각의 시기에 옥상녹화지를 통

과한 빗물의 유출량을 종합 분석해 본 결과, 옥상녹화가 빗

물유출량 및 유출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단위면적당 평균 80% 이상의 저감율을 보였으며, 유출

지연시간도 최대 4시간40분까지 조사되어 옥상녹화가 빗물

의 유출량 저감 및 유출시간 지연에 효과적임을 검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조성된 저토심 옥상녹화지

를 대상으로 하여 옥상녹화의 빗물유출 저감 및 지연효과를 

검증한 것으로 이러한 옥상녹화를 확대한다면 우수유출이 

큰 도시에서 발생하는 홍수나 도시의 사막화를 경감시키는 

것과 더불어 전반적인 도시생태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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