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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rmination of allowable overtopping rate for coastal structure is a key point to determine the 

application of background of coastal structure while considering safety and economic efficiency. 

Thus, the accurate estimation of overtopping rate against coastal structure is essential. In general, 

estimation of overtopping against the coastal structure is based on an empirical formula or  

hydraulic experimen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behavior of overtopping for rubble mound 

coastal structure with rubble armor stone and wave dissipating block using hydraulics experiment, 

and domestic or foreign design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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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안에 건설되는 여러 구조물은 외해에서 진입하는 랑에 하여 구조 인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한 입사 랑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수리학  특성들을 정확하게 측하여

야 한다. 특히, 호안구조물에 있어 월 량의 정확한 산정에 따른 허용월 량의 결정은 배후지 이용성 

등을 고려한 경제성과 안 성을 추구해야 되는 공학설계의 건이라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처오름이

나 월 는 사면의 경사각, 수심, 마루폭 등과 같은 기하학 인 변수와 피복재의 공극율, 종류, 크기, 피

복층의 두께 등과 련된 해안구조물의 구조 인 변수와 더불어 해수면의 높이, 입사 고, 주기, 향, 

쇄  여부 등의 수리학 인 변수에 의해 향을 받는다(이철응, 2003). 여러 연구자들이 월 량의 정확

한 측을 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 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인 용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월 량을 

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실정이며, 이는 월  상이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수리학 으로 복잡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  주기변화에 따른 수리학  변수와 수심 몇 여유고(정수면에서 마루

높이까지의 높이) 변화에 따른 기하학 인 변수 등에 의한 월 량과의 상 계를 수리모형실험에 의

한 월 특성 분석으로 살펴보았다.

2. 실험방법

모형의 축척은 수로의 제원, 조 성능, 실험수 , 수심  구조물의 마루높이 등을 종합 으로 검토

하여 1/40 축척의 정상모형을 사용하 다. 단면실험은 실험수로내의 모형상 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실시하게 되며, 구조물 축조 인근 해역의 장조건과 유사하게 수로를 구성함으로서 수심변화에 따른 

랑의 변형을 재 하 다. 내부채움재는 각각의 입경별로 분리된 쇄석을 사용하 으며, 표면의 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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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거한 후 설치하 다. 실험에 사용된 피복석  소 블록 등은 요구되는 량의 97%∼100% 범

에 포함되는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 다. 실험단면은 다음 그림 1∼그림 3과 같다.

그림 1. 호안 실험안 ( 1안 :  2층 피복안)  

그림 2. 호안 실험안 ( 2안 :  1층 피복안)

그림 3 . 호안 실험안 ( 3 안 :  T.T.P 피복안)  

3 . 실험결과

2층 피복과 1층 피복의 월 량을 비교해보면 호안구조물의 경우 과거에는 경제성 등의 이유로 1층 

피복으로 설계․시공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해 랑에 직  노출되는 경우 랑 내습에 따른 

제체 피해의 감 측면에서 2층 피복으로 설계․시공되고 있다.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실험 

CASE에서 1층 피복안이 2층 피복안에 비해 월 량이 높게 산정되었는데, 이는 피복 공극사이의 랑

에 지 흡수가 2층안이 1층안에 비해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1층 피복안과 2층 피복안은 크게 사

석 피복안으로 볼 수 있다. 사석 피복안과 소 블록 피복안의 월 량을 비교해보면, 소 블록 피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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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사석 피복안에 비해 월 량이 히 낮은 것으로 찰되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소 블록 

피복안의 단 폭 당 월 량이   이상인 실험 CASE에서 2층 피복에 비해 22∼70%, 1층 피

복에 비해서는 24∼77% 월 량이 게 산출되었다. 따라서 경제성을 고려치 않고 월 량 측면에서만 

살펴보면 소 블록 피복안이 월  감 측면에서 사석 피복안에 비해 유리한 단면임이 실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었다. 사석 피복안과 소 블록 피복안의 월 량 비교는 그림 4∼그림 5에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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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안별 실험결과  비교 -1 

(=0.7 5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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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안별 실험결과  비교 -2 

(=0.8 3 일 때)  

은 입사 의 유의주기를 의미하고, 는 정수면상 마루높이를 의미하며, 은 입사 의 유의

고를 의미한다.

4 . 결 론

사석피복의 경우 2층 피복이 1층 피복에 비해 수리학 으로 유리한 단면임을 실험결과를 통해 재고

찰 되었으며 랑 내습에 따른 호안 제체의 2차 피해를 감시키는 측면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한 소  블록 피복 단면이 월 량 감 측면에서는 사석피복단면에 비해 유용한 

단면임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월 와 련된 상은 련 변수들 간에 강한 비선형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발생기구가 무 복잡하여 경험식에 의한 해석은 상당한 오차를 포함할 수 밖에 없다. 따

라서 모형실험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외 설계 기 서를 이용한 호안 단면의 결정은 제시된 각

종 공식의 한계  등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가 작은 내항지역의 호안단면 결정에 

있어 사석피복의 경우 소 피복에 비해 상 으로 월 유량이 클 것으로 상되므로 국내기  뿐 아

니라 국외 설계 기 서에 제시된 경험식 등을 상호 비교하는 설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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