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물절약과 홍수방지, 그리고 친환경조성을 위한 새

로운 패러다임의 물관리 방법인 빗물이용을 위하여

아파트나 공공건물에서 빗물 저장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지

고 있다. 특히 2004년 3월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지

구환경장관회의의 결과를 담은 제주선언문에서는 빗

물이용을 권장하고 이에 한 기술 이전의 필요성에

한 내용이 강조되어 전 세계적인 물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빗물이용이 중요시되는 추세를

반 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우수이용 보급방안에 관한 연

구 및 체 수자원으로서의 빗물 활용방안에 한 논

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이경림 등, 2001; 한무

, 2000), 빗물 수질에 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되어

왔다(한무 등, 2002; 한무 등, 2003). 여러 가지

요소 중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빗물 저장조의 적정용량 산정방법

이다. 왜냐하면 빗물 저장조의 용량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이 사실상 결정되기 때문이다.

저장조 용량의 결정에 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인자

에는 강우량, 집수면적, 물 사용량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기본 인자를 고려하여 저장조 설계시 빗물운전

인자는 빗물이용률, 상수 체율, 사이클 수, 연간 사

용일수 등을 들 수 있다.

본 기사에서는 외국의 빗물저장조 산정방법의 사

례를 정리하 다. 또한 이론적인 저장조 용량 산정

방법을 설명하고, 저장조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래프를 제시하 다. 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일반 설계

자들이 적정용량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빗물 저장조의 용

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고 시안을

만들고자 할 때, 그리고 적용시에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하 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빗물 저장조의 용

량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며 주위 여건

에 맞도록 하여, 최적의 경제성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제시된 시안은 우리나라의 서울 지역에서

건축물의 빗물이용시설을 의무화 하고자 할 때 참고

할 수 있다. 즉, 여기에서는 지붕에서 모은 물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여 물절약을 하는 것에 한정되며,

비포장면이나 포장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에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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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저류나 침투설비의 용량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필요가 있다.

2. 빗물 저장조 용량 결정에 향을 미치는 인

자들과 정의

2.1. 강우량

우량( )이라고도 한다. 넓은 뜻으로는 눈∙싸

락눈∙우박∙이슬 및 서리의 양도 포함하며, 강수량

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일정지역 즉, 지붕

면에 일정동안 내린 비의 양을 mm로 표시하며 내린

비의 총량을 무게로 환산하여 톤(ton) 또는 m3으로

표시한다.

2.2. 집수면적 및 집수방법

집수면적이라 함은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유효 지붕

면의 합을 의미하며, 집수방법은 낙수홈통, 펌프, 집

수정, 필터 등을 통해 저장조로 유입시키는 빗물 수

집 방법을 나타낸다. 

2.3. 물사용량

저장조로 유입된 빗물을 음용수, 화장실용수, 조경

용수, 청소용수, 비상용수 등 각 용도별로 사용된 빗

물의 양으로 이때 유량은 미터기를 통해 측정된 값을

톤(ton) 또는 m3으로 나타낸다.

2.4. 건설환경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적, 사회적, 구조적

제반여건으로 지반조건이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

간 및 공사기간, 자재의 구득여건, 지장물 등 빗물이

용시설 설치시 주변 환경 여건을 말한다.

2.5. 빗물운전인자

안정적인 수량 및 수질의 빗물을 공급하기 위해 빗

물이용시설을 운 하는데 필요로 하는 빗물 이용률,

상수 체율, 연간 사이클 수, 연간 가동일수 등 여러

인자를 말한다.

3. 외국의 빗물 저장조 용량 산정 방법

3.1. 일본

일본에서는 빗물저류조 용량산정의 경우 집수면적

과 저류조 용량, 집수면적과 빗물사용량(잡용수 사용

량)을 설정해 작성되는 다음의 Fig. 2‘빗물저류조 용

량 계획선도’로부터 빗물 이용율이 80% 이상이 되도

록 빗물저류조 용량을 결정한다. 또한 집수면적에

한 빗물 사용량의 비율이 적은 경우는 빗물 이용율이

50% 미만에서 결정되기도 하며 이 경우에는 저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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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빗물이용 시스템 개요 및 향인자



의 용량이 소규모가 되도록 결정한다(公共健 ,

1998; 空氣 ∙ 工 , 1995) 

3.2. 독일

독일에서 빗물 저장조의 최적 용량은 빗물 집수량

과 비음용수 사용량간의 비율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이때 아래와 같은 요소가 고려된다(DIN 1989-1). 

- 지역별 강수량과 강우 특성

- 집수면 크기와 종류

- 비음용 용수 요구량(양과 용도별 배분)

실제적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

은 3가지 저류조 용량 산정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① 간이 산정법

이 산정법은 소규모 시설을 위한 방법으로 계산절

차가 필요 없으며, 1가구나 2가구 주택 또는 규모가

유사한 다른 건축물에서 아래와 같은 전제 조건이 충

족될 경우 적용한다. 

- 연 강수량 500mm에서 800mm

- 가정 용수로 1년 내내 사용되는 경우

- 일정한 사용자수와 사용량이 예상되는 경우

- 지붕면이 집수면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단위 집수면당 25l/m2에서 50l/m2 정도의 가용

용량을 갖거나 이용자 1인당 800l에서 1000l 정도의

가용 용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100m2의 지붕면적을 가진 4인 가정의 경우 약 4m3

의 가용 용량이 산출된다. 

② 단순 산정법

단순 산정법은 아파트, 공공기관, 그리고 업무용

빌딩, 유사한 용수 소비 행태를 갖는 상공업용 건물

에서 사용되어 진다. 이 산정법을 위한 계산방법은

다음의 Table 1을 이용하여 저장조 용량을 산정한다.

③ 복합 산정법

규모 시설의 실제적인 운 환경을 보다 효과적

으로 추정하기 위해 복합 산정법이 사용된다. 서로

다른 다양한 용수 소비 형태를 갖는 큰 규모의 빗물

이용 시설에는 개별적인 소비구조의 최적화가 필요하

다. 지역적 강수 상황과 일일 시간 별 용수 사용 행

태를 빗물 저류 모형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한 후 빗

물이용시설 운 과 최적 저장조 용량을 결정하는 복

합 산정법으로 용량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

비음용수 요구량과 강수량의 일일 데이터 자료를

확보하여 저장조 용량 산정에 이용하는데,  일일 비

음용수 요구량은 개인적인 설문에 의해 추정될 수도

있고, 측정값에 의해 유도될 수도 있다. 표적인 측

정방법으로부터 유도된 지역강수의 보정 강수량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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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빗물저류조 용량 계획선도



수자료로 사용된다. 복합 산정법을 위해서 관련 소프

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fbr(독일 빗물모으기 협

회)에 문의해서 주문할 수 있다.

3.3. 만

만의 경우 빗물 저장조에 홍수방지용 저류 개념

을 포함하여 빗물저류이용시설이라 하며, 건축물 빗

물저류이용시설의 빗물저류이용률 Rc는, 만 건축

기술규칙건축설계 시공편 제312조에서 정한 빗물저

류이용률기준치(Rcc)보다 크게 할 것을 권장한다. 또

한 빗물저류조 설계용적(Vs)은 반드시 최소 빗물 저

류조 용적(Vsm)보다 커야 하며, 다음의 (1)식과 (2)

식의 규정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만 건축기술

규칙, 2003).

Rc > Rcc (1)

Vs ≥ Vsm (2)

빗물저류이용률(Rc)와 최소빗물저류조용적(V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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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단순 산정법에 의한 빗물저장조 용량산정



의 계산은 아래의 계산식을 따른다:

Rc = Ws ÷ Wt (3)

Vsm = Ns × Ws (4)

이 중, 상수도 체수량(Ws)은 아래의 일집수량

(Wr)과 빗물이용설계량(Wd) 중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Wr = R × Ar × P (5)

Wd = ∑Ri (6)

Wr ≤ Wd일 때, Ws = Wr

Wr  > Wd일 때, Ws = Wd 

위에서 서술한 (1)~(6) 식의 매개변수의 의미와

규정은 아래와 같다.

Rc: 빗물저류이용률, 단위없음

Rcc: 빗물저류이용률 기준치. 0.04, 건축기술규칙

건축설계시공편 제312조 규정에 의한다. 

Vs: 빗물저류조 설계용적(m3)

Vsm: 최소 빗물저류조 용적 Vsm(m3)

Ws: 예측한 상수도 체량(l/일)

Ns: 저류배수, 단위는 없으며, 만 10년간 연강우

통계표에 근거(Table 2 참조)

Wt: 건축물 총 용수수요량(l/일), 만 용수수요

량 기준에 근거하며 근거에 없는 건축물 유형

은 건축물 실제설계 용수수요량에 의하여 계

산

Wr: 기지(基 ) 내의 빗물이용시스템 설계의 평균

일집수량(l/일)

R: 기지(基 )가 소재한 지구의 일 평균강우량

(mm/일)이며, Table 2의 만 각지의 년평균

강우량 통계표를 참고

P: 일강우확률. 단위 없음(Table 2 참조)

Ar: 집수면적(m3)이며, 일반적으로는 건물 옥상의

면적을 이용하여 설계

Wd: 빗물이용설계량(l/일)

Ri: 빗물을 사용하여 체할 수 있는 재생수 용도

항목의 용수량(Table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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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만 각 측점의 측점 10년간 년강우통계표(1991~2000년) (단위: mm)

우량분구 강우통계항목 표측점

고우량 건축基 참고측점 기륭 이란 소오 옥산 아리산 란서

년평균우량(mm/일) 10.16 7.84 12.96 7.57 9.83 8.45

일강우확률 P(-) 0.534 0.541 0.475 0.355 0.440 0.449

저류배수 Ns 5.62 5.55 6.32 8.44 6.82 6.02

중우량 건축基 참고측점 죽자호 담수 북시 일월택 항춘 무 성공 화련

년평균우량(mm/일) 11.20 5.53 6.59 6.15 5.53 6.27 5.84 5.86

일강우확률 P(-) 0.450 0.339 0.463 0.427 0.296 0.299 0.331 0.400

저류배수 Ns 6.66 8.84 6.48 7.02 10.12 10.02 9.06 7.49

저우량 건축基 참고측점 신죽 오서 중 가의 남 고웅 동 팽호

년평균우량(mm/일) 4.37. 3.39 4.45 4.68 4.67 5.06 4.95 2.42

일강우확률 P(-) 0.315 0.198 0.312 0.273 0.233 0.251 0.330 0.235

저류배수 Ns 9.53 15.15 9.63 10.97 12.87 11.94 9.10 12.78

자료출처: 만중앙기상국

Table 3. 주택건축 1인1일 각종 용도의 용수수요량 예측값(단위: l/인∙일)

재생수가 체 불가능한 부분(68%) 재생수로 체 가능 부분 (32%)

목욕 세정 세수세면 주방 화장실 청소 기타 합계

일평균 50 60 20 40 60 10 10 250



4. 빗물저장조 용량 산정 이론

어느 일정 지역에서 강우시 유출량을 산정할 때 사

용되는 수문학적 공식들은 여러 개가 발표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공식도 면적이 아주 좁은 평탄한 지붕면

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수지나 배수지의

용량을 결정할 때 흔히 사용되는 저류 방정식을 사용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McCarthy, 1938).

dS
I – O = –––––

dt

여기서 I: 유입량

O: 유출량

S: 저류량

위의 식을 미분의 항으로 표시하면

(
–
I – 

—
O) ∆t = ∆S

이는 곧

I1 + I2 O1 + O2––––––  ∆t – ––––––– ∆t = S2 – S12                    2       

여기서 I1, O1, S1: 임의기간 ∆t의 시점에 있어서의

유입량, 유출량, 저류량

I2, O2, S2: ∆t의 종점에 있어서의 유입량,

유출량, 저류량

∆t: 추적기간(routing period) 

이 방법은 주어진 기간 동안 어느 탱크에 하여

유입량과 유출량을 고려하여 물수지를 분석하여 저류

량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매스발란스(mass

balance)에 의거하여 적정탱크 용량을 산정할 수 있

다. 

4.1. 유입량 계산

건물의 지붕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수면적에 유

출계수와 필터효율의 함수인 집수율을 강수량에 곱하

여 빗물 집수량을 계산할 수 있다. 

- 집수면적: A m2

- 집수율

유출계수 C: 우리나라 하수도 시설기준 상에서

의 지붕의 유출계수는 0.85~0.95로 명시되어 있

으며(환경부, 1997) 여기서는 0.9로 가정한다.

필터 효율 E: 이용 가능한 빗물 통과 유량에 관

한 제품 제조업체의 안내서를 참조하되 주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때 일반적으로 0.9 정도의 효율

을 가진다. 

- 빗물 유입량 Qin(m3/day) = 일일 강수량 × A × C

× E(m3)

- 일일 강수량: 최근 5년간의 일일 강수량을 사용

하 다.

4.2. 유출량 계산

빗물 저류조 안으로 유입된 이후 증발되거나 침투

되는 물은 없다고 가정한다. 빗물 이용 시설이 설치

된 건물에서의 하루에 사용되는 물 중 빗물로 체

가능한 물의 양을 과거 통계를 통하여 결정한다. 계

절에 따라 사용량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

다. 생활용수 중 세탁용수, 수세변소용수, 세차살수

용수, 청소용수 등은 빗물 사용이 가능하며 이 양은

전체 가정용수 사용량의 약 50%에 해당한다(환경부,

2003).

4.3. 계산 순서도

빗물 저장탱크의 용량과 물 사용량에 따라 그 때의

빗물 운전인자들을 계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Fig. 4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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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빗물 저장조의 mass balance



4.4. 빗물운전인자의 계산

빗물운전인자들은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빗물 이용률

빗물이용률은 빗물이용시설을 통해 일 년간 사용

한 빗물량을 해당 집수면에 집수가능한 빗물의 총량

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빗물이용률이 높다는 것

은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빗물양이 그만큼 적다는 것

이며 집수면 면적에 내린 수자원을 많이 확보한다는

것을 뜻한다.

빗물이용률(%) = 

일 년간 사용한 빗물
–––––––––––––––––––––––––––– × 100
일 년간 집수면에 내린 빗물량

② 상수도 체율

상수도 체율은 일 년간 사용한 빗물량을 해당 건

물에서 일년간 필요로 하는 총 용수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상수도 체율이 높을수록 상수도에 한 의

존율이 낮은 것을 뜻하며 이를 통해 건물의 물자립도

를 평가할 수 있다. 

상수도 체율(%) = 

일 년간 사용한 빗물
––––––––––––––––––––––– × 100
일 년간 사용한 생활용수

사용량이 일정할 때 저장조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수도 체율도 증가한다. 그러나 사용량이 많을 때

는 빗물 사용량은 늘어나더라도 전체 물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아지기 때문에 전체 물사용량이

적은 경우 빗물의 상수도 체율이 더 크게 나타난

다. 

③ 사이클 수

사이클 수는 일 년간 저장조에 유입된 빗물 총량을

저장조 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저장조 사용 효율을 나

타낸다.

사이클 수 = 

일 년간 저장 조로 유입된 빗물 총량
––––––––––––––––––––––––––––––––– × 100

저장조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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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빗물저장조의 효율 평가 프로그램 순서도



④ 빗물 사용일수

우리나라의 경우 가을부터 봄까지는 비가 자주 오

지 않으므로 이 때에는 빗물 저장조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기후적 특징에 따라 빗물 저장조를 이

용하는 기간은 달라지며 여기서 빗물 사용일수라 함

은 일 년 중 빗물 저장조에 빗물이 남아있는 날짜 수

를 나타낸다. 이것은 비가 와서 저장조로 빗물 유입

이 있었거나 비가 오지 않았더라도 저장조 안에 빗물

이 저장되어 있어서 빗물 사용이 가능한 날짜 수를

합친 값이다. 

4.5. 빗물운전인자의 선택도표

빗물운전인자는 빗물 이용시스템의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 빗물운전인자에 향을 미치는 인자는 집

수면적, 저장조 용량, 물사용량 등이 있다. 계산값을

집수면으로 나누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래프를 그

릴 수 있다. 이 그래프는 서울 지역의 최근 5년간 평

균 강우량에 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

프이다. 

본 연구에서는 0.005 ≤ (물사용량/집수면적) ≤ 0.05,

0.002 ≤ (저장조 용량/집수면적) ≤ 0.2의 범위에서 시

뮬레이션을 실시하 다. 이는 집수면적이 100m2인

건물의 경우 일일 물사용량은 0.5톤에서 5톤까지, 빗

물 저장조 용량은 0.2톤에서 20톤까지 범위일 때의 저

장조 효율을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4.6. 계산 예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건물에 빗물 이용 시스템

을 설치하 다고 가정하자. 

지역: 서울 지역

지붕면적: 100m2

빗물 사용량: 3m3/일

빗물 저장조 용량: 10m3

빗물 사용량/집수면적 = (3m3/일)/(100m3) =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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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빗물운전인자 1; 빗물 이용률(물사용량: m3/일, 집수

면적 m2, 저장조 용량: m3)

Fig. 6. 빗물운전인자 2; 상수도 체율(물사용량: m3/일, 집

수면적 m2, 저장조 용량: m3)

Fig. 8. 빗물운전인자 4; 빗물 사용일수(물사용량: m3/일, 집

수면적 m2, 저장조 용량: m3)

Fig. 7. 빗물운전인자 3; 사이클 수(물사용량: m3/일, 집수면

적 m2, 저장조 용량: m3)



m/일

저장조 용량/집수면적 = (10m3)/(100m3) = 0.1m

① 빗물 운전인자를 구하시오.

i) 빗물 이용률: 0.88

ii) 상수도 체율: 0.10

iii) 사이클 수: 10.9회

iv) 연간 가동일수: 109일

② 빗물 저장조의 용량을 다른 크기인 3, 4, 5m3로

하 을 때의 각각의 빗물 운전인자를 구하시오.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래프에서 해당

하는 값을 찾을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이를 통해 빗물 저장조의 용량이 반

으로 줄더라도 사이클 수는 크게 향을 받지 않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6. 빗물 저장조 용량 산정시의 주의점

6.1. 주위 여건을 고려한 설계 기준 적용

빗물탱크의 적정용량을 어느 수치로 확정하는 것

보다는 건설비용 증가분이 크지 않다면 가급적 상수

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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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빗물운전인자 1; 빗물 이용률 찾기(물사용량: m3/일,

집수면적 m2, 저장조 용량: m3)

Fig. 10. 빗물운전인자 2; 상수도 체율 찾기(물사용량:

m3/일, 집수면적 m2, 저장조 용량: m3)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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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빗물운전인자 4; 빗물 사용일수(물사용량: m3/일,

집수면적 m2, 저장조 용량: m3)

Fig. 11. 빗물운전인자 3; 사이클 수 찾기(물사용량: m3/일,

집수면적 m2, 저장조 용량: m3)

Table 4. 저장조 용량의 변화에 따른 빗물운전인자

저장조용량(t) 빗물 이용률 상수도 체율 사이클수 년간 가동일수

3 0.78 0.085 32.2 105.4

4 0.80 0.091 24.8 106.8

5 0.81 0.092 20.3 106.8

10 0.88 0.10 10.9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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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지반조건, 건설조건, 자재의 구득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점은 주위의 환경여

건 등에 그리 크게 향을 받지 않는 건축이나 설비

와는 다르며, 주위의 여건을 참작하여 최 한 경제적

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다. 같은

용량의 빗물탱크를 건설하고자 하여도 설계방법에 따

라 공사비가 2~3배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으며, 효

율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기존의 건물에 설치를

하는 경우이거나, 지반이 암반일 때에 억지로 지하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비용면 뿐만 아니라 안전 측면

에서도 무리가 따르므로 상황에 따라 설계 조건이 달

라지며 무리하게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6.2. 도시 침수를 줄일 수 있는 미니 댐으로서의

빗물 저장조

본 연구에서는 물 절약을 위해 상수도 신 빗물을

사용한다는 관점으로 매스발란스 방법을 이용하여 적

정 빗물 저장조 용량을 도시하 다. 그러나 우리나라

와 같은 몬순지역에서의 물문제는 집중 강우시의 도

시 내 침수나 홍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이다. 따라서 빗물 저장조에서 집중 강우시

유출되는 빗물을 충분히 잡아주면 하류의 하수관거의

용량에 여유가 생겨 도시의 침수위험도가 낮아진다.

어느 지역에 홍수를 막기 위해 저류되어야 할 빗물량

이 어느 정도인지는 도시계획상, 도시의 위험관리상

의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

하다. 만일 상습침수구역의 상류에 건물을 신축한다

면 이로 인한 홍수에의 향이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하다. 상습침수구역이 아니더라도 하수관의 용량이

여유가 많지 않게 설계되었을 경우에는 저장조를 크

게 만들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물절약만을 위한 빗물

저장조의 용량의 결정은 건축물에서 물사용량의 매스

발란스만을 고려하면 되지만, 홍수나 침수피해를 방

지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도시의 하수도 시스템을 함

께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도시 내에 비교적 작은

빗물 저장조를 여러 개 만든다면 도시 전체의 하수도

시스템의 용량을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고, 침수안

전도를 높일 수 있어 여기서 얻는 전체 사회적인 편

익이 매우 크게 될 것이다. 

7. 결론

매스발란스 이론을 이용하여 빗물저장조의 적정용

량 산정근거를 제시하 으며, 이 방법은 외국의 산정

방법과 동일하다. 

서울지역의 강우특성을 가진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빗물운전인자를 구하는 도표를 제시하 다. 이

도표를 이용하면 설계자가 매번 계산을 하지 않고도

빗물이용율, 상수 체율, 사이클수, 연간 가동일수

등과 같은 빗물운전 인자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빗물이용 시스템의 공사비는 강우량, 지반조건, 물

사용량, 현장여건, 방류하수구의 지반고등 주위환경

에 향을 받는다. 따라서 운전인자의 기준을 정하고

용량을 설계할 때에는 공사환경을 생각하여 토목, 건

축, 설비 등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경제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 단순히 인자의 숫자만을 지정해주

고, 경직되고 맹목적으로 그 수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사비의 상승이나 빗물이용확산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심하여야 한다.

이 방법의 한계점은 단지 물절약을 위한 차원에서

의 빗물저장조의 용량을 계산했다는 것이다. 우리나

라와 같은 몬순지역의 경우 홍수에 한 비가 필요

하며 따라서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빗물 저장조

의 개념도 중요하다. 지형이나 하수도 용량 등 지역

여건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도

록 비용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크게 만드는

것이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킨다. 

추후 물절약과 홍수피해 방지를 동시에 고려한 적

정 빗물 저장조 용량 산정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그것이 사회적 편익에 미치는 향을 정량

화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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