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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자연하천은 자연적 인위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하천 고유의 특성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ㆍ

며 하상은 하천의 변화에 끊임없이 반응하며 그 응답의 특성에 의해 복잡한 형태의 안정화를 구현하고 있,

다 하지만 하천 내에 하폭 급변구간 같은 특이하도 구간이 산재하게 되면 하폭 급변구간의 직 상류 구간에.

서는 배수영향으로 인해 홍수위가 증가하게 되며 직 하류 구간에서는 소류력의 증가로 하상 및 하안 침식을,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하류의 일정구간에서는 유사의 국지적인 퇴적이 발생하여 하천범람의 원. ,

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폭 급변구간 직 상 하류 및 하류구간에서 발생하는 하상. ·

변동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도특성 조사 방법에 따라 하폭 급변구간에서의 하도특성을 조사 분석하였으며,ㆍ

이를 차원 수치모형인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및 검증 하고자 한다 감천 및 낙동강선산지구의 하폭2 SMS .

급변구간을 대상유역으로 선정하였으며 하상재료의 이동성에 대한 평가 지표로 입증된 무차원소류력, ( 의)

분석결과 감천 및 낙동강선산지구의 직 상류 및 직 하류 구간에서는 하상의 세굴현상 하류 구간에서는 유사,

의 국지적인 퇴적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차원 수치모형인 모형 모의결과 전체 구. , 2 SMS

간에 대해서 세굴 지향적으로 모의 되었으며 하폭 급변부 하류 구간에 퇴적이 발생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

하지만 하폭 급변구간 상류에서의 국지적인 유사 퇴적양상은 수치모의 결과 확인 할 수 없었다 이는 수치모.

형의 한계로 판단된다 하도특성 및 수치모의 결과 하폭 급변구간 하류에서 유사의 국지적인 퇴적이 발생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실제 하천에서의 하폭 급변부 하류구간에서의 하상미지형 변화에 의한 국지적.

유사퇴적 현상을 입증된 거라 할 수 있다.

핵심용어 하폭 급변구간 무차원소류력 모형핵심용어 하폭 급변구간 무차원소류력 모형핵심용어 하폭 급변구간 무차원소류력 모형핵심용어 하폭 급변구간 무차원소류력 모형: , , SMS: , , SMS: , , SMS: , , SMS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자연하천은 자연적 인위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하천 고유의 특성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ㆍ

며 하상은 하천의 변화에 끊임없이 반응하며 그 응답의 특성에 의해 복잡한 형태의 안정화를 구현하고 있,

다 하지만 하천 내에 하폭 급변구간 같은 특이하도 구간이 산재하게 되면 하폭 급변구간의 직 상류 구간에.

서는 배수영향으로 인해 홍수위가 증가하게 되며 직 하류 구간에서는 소류력의 증가로 하상 및 하안 침식을,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하류의 일정구간에서는 유사의 국지적인 퇴적이 발생하여 하천범람의 원. ,

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천 및 낙동강 선산지구의 하폭 급변구간을 대상유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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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였으며 대상유역의 하폭 급변구간 직 상 하류 및 하류구간에서 발생하는 하상변동 특성을 규명하고, ·

자 하도특성 조사 방법에 따라 하폭 급변구간의 특성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를 차원 수치모형인, 2 SMSㆍ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및 검증 하고자 하였다.

하폭 급변구간에서의 하상변동 분석하폭 급변구간에서의 하상변동 분석하폭 급변구간에서의 하상변동 분석하폭 급변구간에서의 하상변동 분석2.2.2.2.

대상유역 및 수리현황대상유역 및 수리현황대상유역 및 수리현황대상유역 및 수리현황2.12.12.12.1

낙동강의 지류인 감천은 경북 김천시 대덕면 태리 우두렁재에서

발원하여 구미시 선산읍 원동에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서

유역형상은 대체로 수지상형태를 띄고 있으며 유로연장이 상당히,

긴 편으로 중 하류부는 양질의 모래로 상류부는 잔자갈 및 모래·

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노년기 지형을 유하하는 지형적인 특징에. ,

의해서 하천 양안에 하폭의 급격히 줄어드는 특이하도구간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특이 하도구간은 하천 양안에 형성된 산맥의 흔적.

과 지질특성 한국지질도 으로 볼 때 일반적인 충적하도와 다( , 1995)

른 지형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여 진다 선산지구.

는 낙동강 본류의 상류에 위치해 있으며 엽리상 화강암으로 구성,

되어 있어서 유사 공급이 풍부한 전형적인 이동상 하도이다 또한.

감천과 마찬가지로 노년기 지형을 유하하는 지형적인 특징에 의해

서 하도 곳곳에 하폭 급변구간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출량 자료는 왜관 수위표의 수위 유량관-

계곡선식의 자료를 활용하여 유출량 및 홍수의 값을 산정하였다.

선산지구의 연 평균최대홍수량은 산정되었으며 이는 지배3,785 /s㎥

유량에 해당하는 값으로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 건설교“ (

통부 에서 제시되어있는 계획 홍수량 의, 2004)” 13,600 /s 1/3㎥ ∼

범위 내에 값을 가지므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감1/4 .

천유역의 유출량은 왜관 수위표를 이용하여 유역면적비로 연 최대

홍수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표 은 과거 대상유역의 하폭 급변구간. 1

에서의 유사 퇴적으로 인한 수해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하폭 급변구간

흐름방향

감천 하폭 급변구간(a)

하폭 급변구간

흐름방향

낙동강 선산지구 하폭 급변구간(b)

그림 대상유역의 현황그림 대상유역의 현황그림 대상유역의 현황그림 대상유역의 현황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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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경북 구미시 해평면

경북 김천시 아포읍 감문면,
제방 붕괴 및

범람 홍수

2002
경북 구미시 해평면

경북 김천시 아포읍 감문면, 기타 태풍 루사

2003
경북 구미시 해평면

경북 김천시 아포읍 감문면,
기타 태풍 매미

표 대상유역의 과거 수해피해 지역표 대상유역의 과거 수해피해 지역표 대상유역의 과거 수해피해 지역표 대상유역의 과거 수해피해 지역1.1.1.1.

하도특성량 산정을 통한 하상변동분석하도특성량 산정을 통한 하상변동분석하도특성량 산정을 통한 하상변동분석하도특성량 산정을 통한 하상변동분석2.22.22.22.2

국내 외 많은 연구를 통해 하상재료의 이동성에 대한 유효한 평가지료로 입증된 무차원 소류력· ( 산)

정하여 대상유역의 종단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무차원 소류력은 낙동강 내성천 감천 하천정비기본계. “ ( , )

획 건설교통부 낙동강 유역종합 치수계획 보고서 건설교통부 의 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를( , 1984)”, “ ( , 2004)”



통해 분석된 입경자료를 이용하여 매개변수를 산정하였으며 무차원 소류력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산정하였,

다.

 


(1)

이러한 분석은 정확한 정량적 분석은 아니지만 본 연구의 대상유역의 하상변동에 대해 개략적인 경향을

파악 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은 대표 유량 연 평균 최대홍수량 규모에서의 무차원 소류. 2 ( )

력의 종단변화를 나타내며 그림 에서 점선은 하폭 급변구간을 나타내고 있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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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선산지구(b)
그림 대표유량 규모에서의 무차원 소류력 종단변화그림 대표유량 규모에서의 무차원 소류력 종단변화그림 대표유량 규모에서의 무차원 소류력 종단변화그림 대표유량 규모에서의 무차원 소류력 종단변화2.2.2.2.

무차원 소류력 분석결과 대표유량의 규모 일때의 하폭급변구간 전 후상의 유사 이동의 경향은 소류형태·

로 이동하며 전반적으로 하폭 급변구간 직 하류에서의 무차원 소류력은 감소하며 직 상류 및 하폭 급변구간,

에서의 무차원 소류력은 증가한다 분석결과 하폭급변구간에서는 직 상류 구간에서는 하상의 세굴현상 직. ,

하류 구간에서는 하상재료의 퇴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차원 수치모형을 통한 하상변동분석차원 수치모형을 통한 하상변동분석차원 수치모형을 통한 하상변동분석차원 수치모형을 통한 하상변동분석3. 23. 23. 23. 2



그림 하상변동 실행과정그림 하상변동 실행과정그림 하상변동 실행과정그림 하상변동 실행과정3.3.3.3.

모형 내의 및 의 전체적인 실행과정과 구성 요소들은 다음 그림 과 같으며 감천SMS RMA-2 SED2D 3 ,

의 경우 년 년 년도에 하상변동이 발생하였을 거라 판단되며 낙동강 선산지구는 년1984 , 1986 , 1987 , 1993 , 1997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도에 하상변동이 발생 하였을 거라 판단된다, 1997 , 1998 , 1999 , 2000 , 2002 , 2003 , 2004 .

또한 모형에 적용된 매개변수 및 입력 자료는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 건설교통부 낙, ( , 2004)”, “

동강 내성천 감천 하천정비기본계획 건설교통부 의 자료를 이용하여 로 선정하였으( , ) ( , 1984)” 1.098 , 0.8㎜ ㎜

며 비중은 를 사용하였다 또한 침강속도는 식으로 계산된 를 사용하였다 그, 2.65 . Rubey 0.103 , 0.085 .㎧ ㎧

외의 입력 자료 중에서 본 프로그램의 수행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에서 권장하Manual

는 값을 사용하였으며 이송가능 모래크기의 경우 하천 유사량 공식의 선정 기준 한국건설기술연구Default , “ (

원 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 하천의 대표적인 부유사 입경분포를 참조하여 을 사용하였다 하상, 1990)” 0.07 .㎜

전단응력 공식은 의 전단 응력 공식을 사용하였다Ma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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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모형에 적용된 입력조건그림 모형에 적용된 입력조건그림 모형에 적용된 입력조건그림 모형에 적용된 입력조건4.4.4.4. 그림 왜관 수위표 부유사농도 곡선그림 왜관 수위표 부유사농도 곡선그림 왜관 수위표 부유사농도 곡선그림 왜관 수위표 부유사농도 곡선5.5.5.5.



그림 감천 최종 하상변동고그림 감천 최종 하상변동고그림 감천 최종 하상변동고그림 감천 최종 하상변동고6.6.6.6. 그림 낙동강 선산지구 최종 하상변동고그림 낙동강 선산지구 최종 하상변동고그림 낙동강 선산지구 최종 하상변동고그림 낙동강 선산지구 최종 하상변동고7.7.7.7.

각각의 연도별 모의결과 감천 및 낙동강 선산지구의 경우 전체적으로 하상이 세굴 지향적으로 모의되었

으며 하폭 급변부 하류에 퇴적이 발생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감천의 경우 최종 하상변동고는, . -0.37 m ∼

낙동강 선산지구의 경우 로 모의되었다 또한0.01 m, -2.36 m 0.07 m . ,∼ 감천의 최심하상고의 변화된 양상을 살펴

보면 그림 에서 에서 모의치는 유사가 퇴적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8(a) No. 24(12,180 m), No. 25(12,680 m)

으며 하폭 급변구간 상류구간 점선 인 에서는 실측치와 모의치 모두 세굴 되는 것으로 모, ( ) No. 29(14,680 m)

의되었다.

하폭 급변구간의 상류구간에서는 하천 지형적인 특징으로 인해 유속의 증가와 무차원 소류력의 증가로

인해 하상이 세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낙동강 선산지구의 경우 에서와 같이 실측지와. No. 456(47,140 m)

모의치 모두 퇴적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폭 급변부 상류구간인, No. 462(50,270 m), No. 464(51,220

에서는 모의치 에서만 퇴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이유로는 하폭 급변부 구간의 상류구간에서m) .

하천 지형적인 특징으로 인해 정체수역이 발생하여 하상재료가 퇴적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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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a) 낙동강 선산지구(a)

그림 최심하상고의 종단별 변화양상그림 최심하상고의 종단별 변화양상그림 최심하상고의 종단별 변화양상그림 최심하상고의 종단별 변화양상8.8.8.8.

결 론결 론결 론결 론4.4.4.4.

하도 특성량 중에서 하상변동특성을 대표하는 자료로 무차원 소류력을 산정하여 하도 내 유사의 세굴 및

퇴적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장의 조건을 최대한 일치시켜 수치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유속의 모의 결. ,

과 를 유사 이동을 위한 입력 자료로 다시 모형에 적용하여 최종 하상 변동량을 모의하였다 그 결(RMA-2) .



과 하폭 급변부에서의 세굴지향적인 하도 특성 및 하폭이 급변하는 구간을 지난 하류 방향에서는 유사의 국

지적인 퇴적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퇴적 가능성의 증가는 대상 유역의 홍수 범람 및 제방 붕괴 등과 같은 재해 유발 잠재력이 우세할 것으

로 예측할 수 있으며 표 에서와 같이 과거 대상 유역의 재해 현황 조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확인되는, 1

매우 중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하폭 급변 구간 상류방향에서의 하. 1

중주 등과 같은 국지적인 퇴적의 양상을 수치모형의 모의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수치모형이 미지형.

하상변동 특성을 해석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하도계획의 수립 및 유지관리에,

있어 매우 신중한 수치모형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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