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머리말

최근 들어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하천주변의 인구 집중과 도시화로

인한 홍수피해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과거 하천

정비 사업은 제방의 직선화와 정비위주의 사업을 통

해 홍수를 신속히 유출시키는데 목적이 집중되어 있

으며, 그 결과 하천위주의 홍수방어능력은 한계를 나

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는 면적 개념의 2차원적인 홍

수량 분담을 통해 하천의 부담을 줄이고 하천 범람으

로 인한 홍수피해의 잠재성 경감을 위해 홍수량을 유

역 내에 분담할 수 있는 강변저류지의 도입을 적극적

으로추진하고있다.

강변저류지는 하천변 저지대 농경지 등을 이용하

여기존제방의일부구간에월류제(취수부)를설치하

고, 계획홍수 초과 또는 일정 수위 이상 발생 시 이를

일시저류함으로써하류의홍수량을경감시키는시설

이다. 본류에 접하여 홍수조절효과가 확실하고, 설치

가능 대상지가 많으며, 과거 홍수터의 복원이라는 점

과 지구 특성에 따라 농경지, 생태공원, 스포츠 시설,

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하천

종단 방향의 오프라인(Off-line) 저류방식으로 저류

수심을 크게 할 수 없는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용량

확보가 쉽지 않고 부지사용 및 보상협의 면적이 상대

적으로 큰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강

변저류지 위치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점을면 히검토하여선정하여야한다.

사업비(토지보상비, 공사비 등) 제한의 문제점을

안고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의 투자비용

으로원하는만큼의홍수저감효과를나타내는지점을

강변저류지로 선정하여야 한다. 본 기고에서는 낙동

강유역종합치수계획, 안성천수계유역종합치수계획,

VOL. 42  NO. 12  2009. 12 41

강변저류지의 최적위치선정 및 홍수저감효과 산정방법에 관한 고찰

안 태 진 ▶▶▶

한경대학교 교수
ahntj@hknu.ac.kr

변 천 일 ▶▶▶

한경대학교 석사과정
-strangth-@hanmail.net

강변저류지의최적위치선정 및
홍수저감효과산정방법에관한고찰

백 천 우 ▶▶▶

The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Post. Doc
baek@sese.uwa.edu.au

김 도 현 ▶▶▶

한경대학교 석사과정
luke8233@hanmail.net



42 물과 미래

삽교천 유역종합 치수계획, 산강 유역종합 치수계

획, 한강 유역종합 치수계획 금강 유역종합 치수계획

과 본 연구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본 연구의 성과

소개와 앞으로의 강변저류지 계획이 더 나은 방향으

로나아갈수있는방안을도출해내고자한다.

Ⅱ. 기 수립된 강변저류지 조성계획의 사례 및

특성

1. 낙동강 유역종합 치수 계획

낙동강 유역에서의 강변저류지 계획지점 선정 검

토는 설치 가능한 지점들을 1/25,000 지형도상에서

96개소를 선정하고, 국가·지방1급 하천을 중심으로

하여 가능 지점을 도상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실

제 강변저류지 설치가 가능한 75개소를 재선정 하

다. 이중 하도에서 최대한 담당할 수 있는 홍수소통

량의 규모를 초과하는 유량에 대하여 유역저류(off-

site)를 통한홍수방어대안을검토하고, 각종 평가방

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강변저류지 20개소를 설치

하는 것으로 계획하 다. 강변저류지 위치선정을 위

한 각 저류지의 상대 평가기준으로서 저류용량에 가

장 많은 비중을 두었으며, 평가 항목으로는 우선순위

산정기준과 기술적 판단 범위 기준으로 적용하되 우

선순위 범위 안에 기술적 판단이 삽입되도록 하 다.

또한, 평가기준(항목, 등급, 가중치 등)은 객관적인

신뢰도 분석과 수문학적 검토 등을 거쳐 적용하 다.

자세한평가항목은표 1과같다.

낙동강 유역에서의 강변저류지 홍수저류방식 및

저류량은 하천으로부터 홍수 파형의 첨두 부분을 월

류제에 의해 분류 저류하여 홍수량을 억제하는 저감

방식인 월류제에 의한 홍수조절 방식(저·평지의 하

천 등에 접해서 저류지를 설치하여 증가된 홍수량 혹

은 저류지 하류의 하도 분담량이 저감될 때까지 하천

의 홍수량을 월류제에 의해 저류지에서 분류하는 방

식)으로 저류방식이 검토되었고, 저류량은 각 지점별

로 저류가능 면적과 각 측점별로 저류 가능심을 홍수

위까지로 결정하여, 최대 홍수 저류량을 산정하 으

며, 최대 홍수저류량의 80%를 해당지점의 가능 저류

량으로산정하 다.

강변저류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홍수조절량 산

정과 이를 반 한 강변저류지 선정은 강변저류지의

계획지점 선정에 앞서 각 지점의 상대평가를 한 기술

적 요소를 우선 반 하는 것을 검토하 으나, 낙동강

의 경우 홍수량 증가에 따른 지점별 수문학적 홍수조

절을우선으로하여홍수량증가기점의강변저류지를

우선 선정하 다. 따라서, 홍수조절 효과에 미치는

100만m3이상의 용량을 가진 지점 중 홍수량 증가 지

점과 일치되는 부분의 지점을 선정하 으며, 선정 지

점은 초동1지구를 포함 총 20개 지점으로 조사·선

정되었다.

2. 안성천 유역종합 치수계획

안성천 유역종합 치수계획에서는 강변저류지의 선

Special Issue 04 /천변저류지의 재조명

표 1. 낙동강 유역종합 치수계획에서의 강변저류지 위치선정 평가기준

상대평가항목 판단범위기준

저류용량
A등급 : 100만m3 이하 B등급 : 100만m3 이상~500만m3 이하

C등급 : 500만m3 이상~1,000만m3 이하 D등급 : 1,000만m3이상

인가수
A등급 : 50호 이상 B등급 : 30호 이상~50호 미만

C등급 : 10호 이상~30호 미만 D등급 : 10호 미만

과거 A등급 : 1회 미만 B등급 : 1회 이상~3회 미만

침수횟수 C등급 : 3회 이상~5회 미만 D등급 : 5회 이상

기술적판단 저류면적/홍수범람면적, 저류용량/제방연장비/개략공사비, 각각용량/전체용량, 저류량/저류면적비



정지구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13개 지구를

선정하 다.

①과거홍수피해발생지역

②하류부 홍수조절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지역

③본류와지류를연계하여운 할수있는지역

선정된 지구는 안성천에 6개 지구, 진위천에 6개

지구, 황구지천에 1개 지구이며, 저류지설치특성을

토대로 1차적으로 검투한 후 홍수조절효과와 사업성

을 감안하여 4개 지구를 선정하 으며, 이를 홍수방

어대안의 시나리오 구상 시 반 하 다. 또한,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강변저류지 13개의 저류용량을 결

정하 다.

안성천 강변저류지의 홍수 조절방식은 대상지역의

활용방향에 따라 준설, 축제, 월류제 혹은 터널방류

등의 공사를 수반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세한 공사시

행에 관한 사항은 추후 이루어 져야 할 저류지 기본

계획(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확정될 부분이

므로안성천유역치수종합계획에서는현저류지대상

지역의토지상황을유지하는상태에서검토하 으며,

범람구역의경계를확정하는측면에서저류지경계를

제방으로 분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 다. 또한 터널

을 통한 유량전환의 방법은 홍수기 유사에 의한 유지

관리의문제가수반되므로월류제를통한유수전환을

계획하 다. 

이러한 홍수조절방식을 통해 계획된 홍수조절용

저류지의 홍수조절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유입수

문곡선과 저류지 및 월류언의 제원 등을 입력 자료로

하는홍수추적이필요하다. 안성천유역치수종합계획

에서 검토대상이 되는 홍수조절용 저류지는 모두 하

천변을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로 하천종단을 따라 횡

월류 구조를 갖게 되므로, 시간에 따른 본류 수위와

저류지 내 수위변동에 따라 월류량이 변동된다. 이러

한일련의홍수조절과정을모의하기위해서수리학적

홍수추적(부정류해석)을 이용하여 대상 저류지의 홍

수조절효과를 검토하 다. 즉, 구성된 홍수모형에 대

해 저류지 별로 횡방향의 유량흐름을 고려하여 저류

지 설치에 따른 홍수량산정방법과 일관성 있게 검토

하 다.

저류지 검토시의 수문조건으로는 안성천 유역종합

치수계획에 산정된 장래목표년도 홍수량을 적용하

으며, 저류지의 홍수조절방식은 기존 제방을 따라 설

치된 월류언을 가정하여 월류언의 폭과 월류고를 여

러 가지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 다. 월류고의 경우,

저류지의 표고에서부터 0.5m씩 증가시켜 가면서 분

석하 고, 폭의 경우, 20m에서 200m까지 변동시켜

가며분석하 다.

월류언을 수면경사와 같이 경사를 주어 모의할 수

있으나 모의결과에 큰 차이가 없어 수평 월류언에서

분석하 으며, 수평 월류언에서의 월류량 관계식은

아래와같다.

Qw = C×L×h3/2

여기서 Qw는 월류량(m3/s), C는 유량계수, L은 월

류폭(m), h는월류수심(m) 이다.

3. 삽교천 유역종합 치수계획

삽교천 유역종합 치수계획에서는 유역 중·하류부

에 위치한 침수취약지역 중 자산가치가 낮고 주변에

인구가 집된 도시나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지역이

위치한 지역 및 배후의 지형, 지물이 제방역할을 하

여 향후 기존 제방을 제거하고 구하도를 복원할 수

있는 입지를 대상으로 강변저류지 설치를 검토하

다. 검토 대상지역은 치수단위소구역으로 설정한 주

요 하천변 저지대로서‘치수사업 경제성분석 방법연

구, 2004, 건설교통부’에서제시한방법에의해지역

의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강변저류지 입지 선정의 기

준으로활용하 다.

그 결과 삽교천 유역의 중예1, 예림, 용동1, 용동2

지구와 곡교천 유역의 산양, 곡교3, 와천, 중방 지구

및 무한천 유역의 신종, 계촌, 손지, 입침 지구 등 12

개 지구가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강변저류지 설치 효

과 및 경제성을 검토하 다. 12개의 지구 중 용동2

지구를 제외한 11개 지구는 전체 54개의 치수단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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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중 자산가치 기준으로 하위 30%에 포함되며,

특히 입침 지구 등 8개 지구는 자산가치가 가장 작은

지역으로서 지구내에 주거지역이나 산업지역이 포함

되지 않고 순수하게 경작지로만 활용되는 지역이다.

또한 검토대상 지구의 상류나 하류 지역에 인접하여

도시가위치하거나자산가치가높은농공단지가위치

하여 강변저류지로 인한 홍수유하량 감소나 홍수위

저하의효과가크게기대되는지역으로인접한 2개의

지구를 연계하여 운 함으로써 홍수저류능력을 확장

하고 특정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계획하 다.

특히 검토대상 입지 중 곡교천의 와천 지구 등 4개

지구는곡교천과지방도 624호선사이의저지대로서,

기존 제방을 완전히 제거하여 홍수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적당한 입지이며, 무한천의 손지, 입침 지구도

하천과 산지 사이에 위치하여 구하도 복원 또는 홍수

터 복원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향후 강변저류지를 설

치하게 될 경우 일반적인 강변저류지의 형태뿐만 아

니라 지역주민들의 정서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기

성제를 제거하여 구하도 또는 홍수터를 복원을 통해

생태계를복원하는방안도함께검토할필요가있다. 

삽교천 유역종합 치수계획에서는 일반적인 강변저

류지의 형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특히 경작지로 활용

되고 있는 지역을 대규모 홍수시에만 일시적으로 저

류지로 활용한다는 강변저류지 활용계획에 따라

<그림 1>과 같은 수문 형태의 강변저류지를 계획하

다. 월류제유입이아닌배수통문형태의수문을통해

외수를 유입시키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월류제

에비해홍수유입효율을높이고, 하도의홍수위가저

하할 경우 다시 수문을 통해 저류된 홍수를 배제함으

로써 홍수의 유입구와 유출구를 분리하여 설치하는

일반적인 형식에 비해 구조물의 활용성을 극대화 하

다. 아울러홍수의유입과배제는수문과연결된유

도수로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침수심의 급격한 상

승으로 국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저류된 유량

의 배제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시

설은 평상시에 내수배제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시설물의운 효율을극대화할수있는장점이있다.

횡월류제 형식의 강변저류지와 수문을 통해 홍수

를유입시키는강변저류지의효율성을검토하기위해

동일한 홍수조건에서의 강변저류지 유입량을 비교하

다. 검토조건으로횡월류제의 연장은 90m로 하고,

수문의 규모는 6.0m(B)×3.5m(H)×5련으로 가정하

다. 또한 30년빈도이상의홍수부터강변저류지를

운 하는 것으로 하여 월류제의 정점표고를 30년 빈

도 홍수위로 하고, 수문의 운 도 하도의 홍수위가

30년빈도홍수위이상으로상승할경우개방하는것

으로 설정하 다. 이때 30년 빈도 이상의 홍수를 대

상으로강변저류지를운 하는것으로결정한이유는

12개대상지역중 8개지역에배수펌프장이설치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농경지 배수펌프장의 계획빈도가

20년 미만임을감안할때 30년 빈도이상의홍수조

건에서는 침수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강변저류지로 활용할 경우 타 지역의 치수효과와 더

불어 강변저류지 지역의 침수지역 해소 효과를 기대

할수있기때문이다.

삽교천 유역종합 치수계획에서의 홍수조절량 산정

및 계획지점 선정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변저

류지홍수유입량을비교하면하도에통제구조물이없

는 조건에서 횡월류제를 통한 홍수유입량은 매우 작

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흐름이 직진하는 성향 때

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홍수의 규모가 클수록 개선되

지만, 계획대상 홍수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그 발

생확률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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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홍수역유입식 강변저류지 개념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수문을 통한 홍수유입은 강변저

류지와 하도의 수두차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유입량이 가장 크고 강변저류지의 침수심이 증가 할

수록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횡월류제 형식

에 비해 작은 규모의 홍수에도 유입량이 커서 그 만

큼 치수대책으로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4. 산강 유역종합 치수계획

산강 유역에서 강변저류지 설치가능지점의 검토

는 과업구간내의 폐천부지를 조사하여 총 20개소의

후보지를결정하 고이에대한 현장답사와부지이용

현황, 지장물, 부지표고등의이용가능성을검토한결

과, 3개소 총 235,611m2가 강변저류지 부지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폐천부지와 더불어 침수

가 빈번한 저지대 농경지중 강변저류지로 타당성이

있는 지점을 선정하기 위해 계획 강변저류지 하류부

에 대한 홍수조절효과, 토지이용상황, 저류지 표고,

과거침수경향, 하천유수의흐름방향, 최심선의위치,

월류언을 통한 저류지내로의 흐름의 원활성, 가옥이

주및지장물이설저류지설치에따른부제설치여부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계획지점을선정하 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산강 본류에 7개소, 황룡강

유역내 6개소, 지석천 유역내 2개소, 광주천에 2개

소, 그리고 고막원천에 1개소 등 총 18개소가 강변저

류지 설치 가능지점으로 판단되었으며, 가능한 강변

저류지의 총 면적 및 유효 저류용량은 약 15백만m2

와 33백만m3으로검토되었으며, 이 저류량은유역내

증암천상류에위치한광주댐유효저수용량의약 2.2

배정도가되는규모에해당한다.

산강 유역종합 치수계획에서 계획된 강변저류지

의 홍수조절방식은 하천내 홍수파형의 첨두 부분을

월류제를 통해 저류지로 월류시켜 첨두 홍수량을 저

감시키는방식이다.

월류제 방식의 저류지는 하천 등에 접한 저지대 혹

은 평지에 설치하여 증가된 홍수량 또는 저류지 하류

하천의 하도분담량이 저감될 때까지 하천의 홍수량을

월류제에의해저류지에서분류하는방식이다.

휭월류식 강변저류지는 제방의 일부구간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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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입방식에 따른 강변저류지 홍수유입량 비교

유입
저류지명

홍수규모별 유입량(㎥)
방식 50년 80년 100년 200년 300년 500년

용동1,2 1,305,900 2,043,108 2,200,932 3,232,908 3,730,464 4,070,016
중예1-예림 1,433,916 1,579,608 1,848,492 2,221,380 2,634,408 2,838,564

수문
와-중방 967,788 1,057,140 1,096,308 1,146,024 1,408,680 1,509,264
산양-곡교 1,604,844 1,817,316 1,961,100 2,131,560 2,190,852 2,221,632
신종-계촌 4,090,932 4,565,736 4,930,704 5,542,200 5,820,120 6,638,148
손지-입침 733,536 816,156 1,026,468 1,163,448 1,271,376 1,582,632

용동 1,263,900 265,680 408,960 1,017,972 1,517,760 2,092,464
중예1-예림 97,920 387,468 551,988 1,362,384 1,801,584 2,184,228

월류제
와-중방 60,948 253,080 350,856 573,084 606,492 630,432
산양-곡교 54,936 237,600 338,436 837,216 1,237,536 1,735,380
신종-계촌 89,208 378,432 537,768 1,175,580 1,764,468 2,616,768
손지-입침 90,036 362,808 503,964 608,148 723,024 836,748

용동 1,220.44 7.69 5.38 3.18 2.46 1.95
유입량비 중예1-예림 14.64 4.08 3.35 1.63 1.46 1.30

== 와-중방 15.88 4.18 3.12 2.00 2.32 2.39 
수문/ 산양-곡교 29.21 7.65 5.79 2.55 1.77 1.28 
월류제 신종-계촌 45.86 12.06 9.17 4.71 3.30 2.54

손지-입침 8.15 2.25 2.04 1.91 1.76 1.89 



46 물과 미래

월류제를이용하여첨두홍수량의일부를줄이고자설

치하는시설물로서월류량은하천에서의흐름과하천

직각방향의 흐름이 발생하여 표층과 하층간 흐름이

상이하게나타나는등그유황이복잡하다.

이에 산강 유역종합 치수계획에서는 강변저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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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한강유역 강변저류지별 단위 저수용량 별 홍수
저감량

첨 두 단위 저수용량 별

유역 저류지
홍 수 총저수용량 홍수저감
조절량 (㎥)
(㎥/s)

도지 102 1,611,000 65.07
여주 124 2,165,000 70.99 
계신 149 2,154,000 81.68
서하 210 1,375,000 126.74 
황강 239 1,682,000 92.11 
합강 339 2,873,000 148.15 
상동 295 2,284,000 237.25 

한강 율문 178 4,036,000 55.06 
유역 서리 267 7,451,000 261.04 

개곡 98 1,635,000 146.20 
마장 159 2,639,000 147.99 
검률 112 1,582,000 160.17 
반곡 177 3,092,000 158.88 
광판 224 3,617,000 151.34
어유포 153 2,025,000 120.30 
현리 210 2,735,000 127.13 

평 균 134.38

표 4. 안성천유역 강변저류지별 단위 저수용량 별 홍수
저감량

첨 두 단위 저수용량 별

유역 저류지
홍 수 총저수용량 홍수저감
조절량 (㎥)
(㎥/s)

평궁 27.0 575,000 46.96 
신가 113.0 2,784,000 40.59 
중복 185.0 3,543,000 52.22 
양령 101.0 1,362,000 74.16
건천 61.0 1,060,000 57.55

안성천
신계 15.0 297,000 50.51

유역
동청 222.0 4,151,000 53.48
백봉 121.0 2,240,000 54.02
어연 205.0 4,662,000 43.97
문곡 258.0 7,909,000 32.62
회화 93.0 3,293,000 28.24
신리 7.0 2,015,000 3.47
마두 245 8,976,000 27.30

평 균 43.47

표 5. 산강유역 강변저류지별 단위 저수용량 별 홍수
저감량

첨 두 단위 저수용량 별

유역 저류지
홍 수 총저수용량 홍수저감
조절량 (㎥)
(㎥/s)

산1 160.0 1,375,000 116.36
산2 200.0 3,072,000 65.10
산3 100.0 1,342,000 74.52 
산4 80.0 800,000 100.00 
산5 170.0 1,980,000 85.86 
산6 390.0 6,187,000 63.04 
산7 440.0 7,190,000 61.20

광주1 40.0 290,000 137.93
산강 광주2 40.0 340,000 117.65
유역 황룡1 80.0 916,000 87.34

황룡2 100.0 1,012,000 98.81
황룡3 160.0 1,850,000 86.49
개천1 70.0 1,632,000 42.89 
개천2 70.0 1,342,000 52.16
평림1 100.0 984,000 101.63
지석1 50.0 524,000 95.42
지석2 100.0 1,054,000 94.88
고막1 120.0 1,166,000 102.92

평 균 88.01

표 3. 낙동강유역 강변저류지별 단위 저수용량 별 홍수
저감량

첨 두 단위 저수용량 별

유역 저류지
홍 수 총저수용량 홍수저감
조절량 (㎥)
(㎥/s)

초동2 102 1,611,000 63.31
초동1 124 2,165,000 57.27
증산1 49 2,154,000 69.17
적포 210 1,375,000 152.73
여의 239 1,682,000 142.09
정곡 339 2,873,000 118.00
월하 295 2,284,000 129.16
개진 178 4,036,000 44.10
봉산 267 7,451,000 35.83

낙동강 객기 98 1,635,000 59.94 
유역 낙산 159 2,639,000 60.25 

금호 112 1,582,000 70.80 
소학 177 3,092,000 57.24 
생곡1 224 3,617,000 61.93
생곡2 153 2,025,000 75.56
중동 210 2,735,000 76.78
와룡 178 2,163,000 82.29
삼덕 481 5,542,000 86.79 
백마 278 3,466,000 80.21 
덕인 162 1,488,000 108.87 

평 균 81.62



의 홍수조절효과를 보다 근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부정류(unsteady)모형에 기초하여 off-line식 저류

지와 횡월류제를 모의할수 있도록 HEC-RAS 모형

의부정류모델을사용하 다.

5. 한강 유역종합 치수계획

한강유역의 강변저류지 대상지 선정방법은 크게 3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단계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1단계 : 하천변저지대분석

GIS 기법이용

② 2단계 : 저류지후보지의선정

본류의 50년빈도홍수위이하인지역

저류면적이 0.5km2이하인대상지제외

향후도시개발계획이수립된지역제외

③ 3단계 : 강변저류지대상지우선순위검토

기술적인 부분, 경제성 부분, 사회·환경

적인부분등을고려하여우선순위결정

저류지의 형식에 있어서는 제방의 일부구간에 대

하여 홍수시 월류를 도모하는 월류제 형식으로 계획

하고있다.

후보지의 면적은 199,000∼2,930,000m3, 저류

용량은 451,000∼7,325,000m3이다.

강변저류지의 대상지구는 북한강 본류외에 각 지

천에도 분포하므로 측량자료가 없거나 부등류, 부정

류 해석이 어려운 실정으로 수문학적 홍수추적을 시

행하여저감효과를계산하 다.

6. 금강 유역종합 치수계획

강변저류지 설치 대상지역은 치수적으로 안전한

지역에 강변저류지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과거 침수

피해가 빈발한 상습침수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

하다.

금강유역의 경우 대청댐을 기준으로 상류지역에

비해 하류지역에 저지대가 넓게 분포하고 있는 등

상·하류지형적특성이달라대청댐상·하류지역을

구분하여강변저류지대상지선정기준을바탕으로선

정하 다. 

선정기준은 상기한 한강 유역종합 치수계획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과 같다. 강변저류지의 홍수조절 기

능은 하도의 수외에 따라 상이하게 작용하여 유황이

복잡해지므로 강변저류지가 홍수의 흐름특성에 미치

는 향을 해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이유로금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는HEC-

RAS의‘Storage' 기능을 활용하여 하도의 횡월류제

설치 위치에 강변저류지의 내용적을 기준으로 ’

Storage'를 설치하고 하도와‘Storage'를 연결하는

측방구조물에 Weir를 설치하여 횡월류가 발생 하도

록하 다.

횡월류제 형식과 수문을 통해 홍수를 유입시키는

방법의효율성을검토하기위해동일한홍수조건에서

의강변저류지로의유입량을비교하 다. 횡월류제의

연장은 50m로 하고, 배수문의 규모는 6.0m(B)×

3.5m(B)×5련으로가정하 다.

강변저류지는 20년 빈도 이상의 홍수로부터 강변

저류지를 운 하는 것으로 하여 월류제 정점표고를

VOL. 42  NO. 12  2009. 12 47

강변저류지의 최적위치선정 및 홍수저감효과 산정방법에 관한 고찰

표 7. 금강유역 강변저류지별 단위 저수용량 별 홍수
저감량

첨 두 단위 저수용량 별

유역 저류지
홍 수 총저수용량 홍수저감
조절량 (㎥)
(㎥/s)

봉곡 78.0 1,660,800 46.97
심천 74.0 1,718,100 43.07

금강 초강2 34.0 3,818,100 8.90 
유역 판수 42.0 720,000 58.33 
상류 산저1 52.0 520,000 100.00 

소계2 18.0 218,400 82.42 
읍내3 50.0 743,600 67.24 
신촌1 288.0 10,488,000 27.46
신촌2 291.0 15,669,500 18.57
내판 287.0 16,053,100 17.88 

금강
동대 223.0 7,969,500 27.98 

유역
분황 132.0 4,872,000 27.09 

하류
인양 325.0 9,805,000 33.15 
내곡 321.0 35,190,000 9.12 
합곡 331.0 57,155,200 5.79 

평 균 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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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빈도홍수위로, 수문의경우수두차에따라홍수

조절량이 달라질 수 있어 첫째, 수문의 설치위치를

저류지 바닥에 설치, 둘째, 본류의 20년 빈도홍수위

보다 1.0m 이하높이에설치하여운 하 다.

검토 결과 월류제의 경우 횡월류 방식으로 유입되

기 때문에 홍수량 저감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나는데, 이는 홍수규모가 클수록 개선되지만, 홍수규

모가 커진다는 것은 발생확률 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

문에실질적인효과는감소할것으로판단된다.

이에 비해 수문설치시 초기유입량이 크고 강변저

류지 침수심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설치되는 수문 높이에 따라 효과는 달라지는 것

으로나타났다.

Ⅲ. 최적위치선정 및 홍수저감효과 산정방법 개

발

본 연구에서는 안성천수계 유역종합 치수계획에서

선정된 13개 저류지를 후보지로 선택하 다. 이는 연

구개발 단계에서 동일한 저류지를 선택함으로써, 비

교·검토될 수 있는 표본을 확보하고, 강변저류지의

최적위치선정및홍수저감효과산정방법에관해진화

되고효율적인방향을도출하기위함이다.

기수립된“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안성천수

계 유역종합 치수계획”, “삽교천 유역종합 치수계획”

에서는 홍수저감효과 분석을 HEC-RAS의 Storage

area 기능을 이용하여 수리학적 접근 방법으로 분석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설계빈도에 대해 분

석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다수의 설치 가능지역을 대

상으로 최적의 위치와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절차를

고려할 경우 늘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한 산정 작업의

난해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수문학적인 접근 방법으

로 홍수조절 효과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

하 다.

강변저류지의 홍수조절량으로 인한 이익은 홍수저

감량과홍수저감으로발생하는홍수피해액감소로구

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내용 중 홍수저

감량만을 고려하여 강변저류지의 최적위치를 선정하

으며, 사용된적합도함수는다음과같다.

Subject to

여기서, 는유역내중요지점홍수저감량

은중요지점최소홍수저감량

은중요지점의수

은설치예정강변저류지수

는후보강변저류지용량

는후보강변저류지최대용량

각각의 강변저류지로 유입되는 수문곡선이 계산되

므로강변저류지로의시간별유입량계산이가능하며

제약식인 의 경우, 강변저류지로의 유입홍

수량이 저류지 최대용량을 초과할 경우 더 이상의 유

량분담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유역내 중요지점

의 홍수저감량인 의 경우 유역출구만을 적용할 수도

있으며, 유역내 홍수저감효과를 필요로 하는 다수의

중요지점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을 유역출구

에서의 홍수저감량이라 할 때, 유역출구만을 중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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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최적 위치 및 규모선정 기법의 기본 알고리즘



점으로 적용할 경우 적합도함수는 다음 식과 같이 수

립된다.

Subject to

일반적으로 강변저류지의 월류고는 강변저류지 예

정지역의 제방 제원을 분석하여 결정하게 된다. 그러

나 강변저류지는 규모가 다른 수공구조물에 비해 작

아, 월류고 값에 따라 홍수조절효과가 민감하게 반응

한다. 예를 들어 월류고가 높을 경우 저빈도의 홍수

사상에서는월류가되지않아홍수조절효과가나타나

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월류고가 낮은 경우, 고빈

도의 홍수사상에서는 유출수문곡선이 첨두치에 도달

하기 이전에 강변저류지 용량을 초과하게 되어 홍수

조절효과를 전혀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목표

하는 홍수사상에 적합한 월류고의 결정이 필수적이

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확정된 월류고를 이용하

여 최적 위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월류고를

결정하는 경우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월류고 값을 변

경하여적용하여범용소프트웨어를이용하여결과물

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점을 보완할 경우 강

변저류지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모형개발이 가

능할것으로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바와 같이 수문학적 접근방

법을사용하여홍수저감량을산정하 으며, 홍수조절

효과는 weir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하 다. weir의 유

출 계수 및 sub-data는“안성천수계 유역종합치수

계획(건설교통부, 2007)”의값을사용하 다.

수위-유량곡선은 대상유역의 각 후보지점에 대한

수위-유량 관계의 실측데이터가 없는 관계로“안성

천수계유역종합치수계획(건설교통부, 2007)”에서

수행한 HEC-RAS의 부정류 해석 결과를 활용하여

13개 강변저류지에 대한 수위-유량 관계를 획득하

다.

Ⅳ. 결론

기존의 유역종합 치수계획에서는 강변저류지 최적

위치 선정 시 대부분의 경우 가능지점을 도상으로 조

사 한 후 현장조사를 이용하여 가능지점을 선정하

으며 선정된 저류지 중 홍수조절 효과 및 중요 목표

지점에 향, 사업성(경제성) 등을 통해 강변저류지

최적위치를산정하 다.

최적위치를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도상

조사 후 현장조사를 하는 방법이 아닌, 강변저류지

적용 위치 및 적용수에 따른 홍수조절효과, 중요 목

표지점에서의 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 최대의 홍수

조절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계산하려면 수작업으로는

계산하기 힘든 계산량이 산출 되게 된다. 낙동강 강

변저류지의경우는 75개중 20개의 강변저류지를 선

택할 경우 약 8×1017의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이 많

은 계산 과정을 수계산으로 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우

며, 인위적인 지점선정에 의한 계산을 할 경우 최적

의값을산정하지못하는오류를범할수도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문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위와 같

은 수많은 계산과정을 Visual Basic으로 프로그램화

하여 input data를 통하여 자동 계산하도록 하 으

며, 홍수저감효과또한산출되도록하 다.

차후 경제성 분석을 반 한 최종적인 프로그램의

GUI 구현을 통하여,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강

변저류지의최적위치선정및홍수저감효과산정프로

그램의 실무활용이 가능하도록 더 많은 연구와 개선

VOL. 42  NO. 12  2009. 12 49

강변저류지의 최적위치선정 및 홍수저감효과 산정방법에 관한 고찰

그림 3. 본 연구에서 개발된 Visual Basic 프로그램 구동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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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각 유역종합 치수계획과 본 연구의 강변저류지 예정지 산정방법과 홍수저감효과 분석방법을 비교

본 연구
안성천수계 낙동강 유역종합 삽교천 유역종합 산강수계 한강 유역종합 금강 유역종합

유역종합치수계획 치수계획 치수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치수계획 치수계획

강변
저류지
위치
선정
과정

Step 1. 안성천수
계 유역종합치
수계획과 동일
한 13개 지점
선정

Step 2. 안성천유
역의 유역자료
및 유역 종합치
수계획과 동일
한 강변저류지
자료 입력

Step 3. 월류고와
강변저류지 위
치를 변수로 한
최적위치 산정.

Step 4. 빈도별,
산정하고자 하는
저류지 개수별
최적위치 산정

Step 1. 정성적
분석을 통한 13
개 지점 1차 검
토(도상 및 현장
조사)

Step 2. 홍수조
절효과 및 사업
을 고려 4개 지
점 선정

Step 3. 선정된
4개 지점을 홍
수방어대안에
반

Step 4. 최종검
토하여 4개 지
점중 2개 지점
선정(신가, 문곡)

Step 1. 지형도에
서 강변저류지
위치 선정

Step 2. 현장조
사를 통해 75개
지점 선정

Step 3. 홍수조
절 방식 선정

Step 4. 홍수 소
통량 등 각종
평가방법을 통
하여 최종 20지
점 선정

Step 1. 경제성분
석을 통한 자산
가치 평가로 검
토대상 지점 선
정.

Step 2. 침수취
약지역 중 자산
가치가 낮고 경
제적 가치가 높
은 12개 지점
선정.

Step 3. 홍수조
절 방식 선정(수
문방식)

Step 4. 홍수조
절 효과 분석(치
수, 경제)

Step 1. 폐천부지
의 현장답사등
이용가능성 검
토

Step 2. 침수가
빈번한 저지대
농경지조사

Step 3. 강변저
류지 하류부에
대한 홍수조절
효과 등의 타당
성 조사

Step 1. 저지대
분석(GIS기법)

Step 2. 저류지
후보지 선정(도
상 및 문헌조사)

Step 3. 우선순
위 검토 (기술적,
경제적, 사회·
환경적 부분)

Step 4 수리·수
문학 적 효과
검토

Step 1. 저지대
분석(GIS기법)

Step 2. 저류지
후보지 선정(도
상 및 문헌조사)

Step 3. 우선순위
검토 (기술적,
경제적, 사회·
환경적 부분)

Step 4. 효과 검
토강변저류지

홍수
조절
방식

월류제(횡월류)
방식을 이용한
강변저류지

월류제(횡월류)
방식을 이용한
강변저류지

월류제(횡월류)
방식을 이용한
강변저류지

수문 방식을
이용한

강변저류지

월류제(횡월류)
방식을 이용한
강변저류지

월류제(횡월류)
방식을 이용한
강변저류지

수문 방식을
이용한
강변저류

홍수
저감량
분석
방법

HEC-HMS를 기
반으로 둔 수문
학적인 산정방법

HEC-RAS를
이용한 수리학적
홍수추적(부정류
해석)을 이용한

방법

수문학적
홍수추적을 시행
하여 저감효과를

산정

HEC-RAS를
이용한 수리학적
홍수추적(부정류
해석)을 이용한

방법

HEC-RAS를
이용한 수리학적
홍수추적(부정류
해석)을 이용한

방법

수문학적
홍수추적을 시행
하여 저감효과를

산정

HEC-RAS를
이용한 수리학적
홍수추적(부정류
해석)을 이용한

방법

장점

수문학적으로
강변저류지 적용
개수별 홍수

저감량을 산정함
으로써 최적값에
매우 유사한
값 도출 가능

HEC-RAS를
이용하여

홍수저감효과를
분석하여 저감량
을 산정하고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위치를
결정

저류용량, 
인가수, 과거

침수횟수, 기술자
판단 의 항목
으로 등급을
매겨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자 하 음

수문을 이용하여
저빈도 에서도
저감 효과를

가질 수 있게 하
으며, 체계적인
경제분석을
통하여 선정

우선순위를 산정

부정류 모형에
기초하여 복잡한
유황을 보다

근사적으로 분석
하 고, 도상조사
와 현지조사를
통해 강변저류지
의 가능 지역을

검토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평가항목
의 세분화를

통한 우선순위를
결정 홍수

저감효과와 함께
다방면의 분석을

실시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평가항목
의 세분화를 통한
우선순위를 결정,
다방면의 분석을
실시 수문을 이용
하여 저빈도 에서
도 저감 효과를
가질 수 있게 하

다

단점
경제성 분석이
아직 반 되지

않음

저류지 위치
변화 및

추가설치·설치
취소 등에 대응
하기 어려움

저류지 위치
변화 및

추가설치·설치
취소 등에 대응
하기 어려우며,
홍수 저감량이
아닌 저류용량으
로 우선순위

산정기준을 제시

수문으로 설치할
경우 유사문제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저류지
위치 변화 및

추가설치·설치
취소 등에 대응
하기 어려움

월류 수위에
대하여 100년,
200년 빈도의
홍수사상에 대한
해석만 이루어져
있어 저빈도에
대한 해석이

부족함

강변저류지 적용
개수별 빈도별
분석이 부족

수문으로 설치할
경우 유사문제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저류지
위치 변화 및

추가설치·설치
취소 등에 대응
하기 어려움



책을마련해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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