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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본 연구에서는 대전에 위치한 갑천을 대상으로 하도 내 생물서식처를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 10

였고 다음 단계로 차원 수리모형인 를 이용하여 개 유형의 생물서식처 중 개방형, 2 RIVER2D 10 ‘

하도 습지 를 대상으로 수생 물리 서식처의 잠재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차원’ . 2

수리모델인 는 특정 복원 목표 어류 종의 수생물리서식처 조건 평가에 적용하기에 적합RIVER2D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하도습지는 어류 서식처로서 평균이상의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

며 이는 목표 종인 피라미를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이 모델을 보다 유용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류에 대한 풍부한 현장 데이터 자료의 수집 및 확립을 통해 각각의 수립이 필요하HSI

다 또한 계절적 영향에 의한 수위변화 지역적인 여건의 차이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

핵심용어 하도 내 생물서식처 개방형 하도습지 피라미핵심용어 하도 내 생물서식처 개방형 하도습지 피라미핵심용어 하도 내 생물서식처 개방형 하도습지 피라미핵심용어 하도 내 생물서식처 개방형 하도습지 피라미: , RIVER2D, , , HSI: , RIVER2D, , , HSI: , RIVER2D, , , HSI: , RIVER2D, , , HSI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최근 하천 환경의 개선은 이수 치수 등의 분야와 함께 국내에서 매우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

그러나 자연친화적 기법의 적용에서는 서식처 조건의 복합적인 관계와 하도 내에서의 생물의“ ”

주기 개체 별 특징적인 요소가 아직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하천에서의 생물서식처 복원은, .

궁극적으로는 하도 내 구체적인 생물서식처 의 용도 즉 산란 휴식 피난 등까지도 고려되어야 한, , ,

다 생물서식처 평가 또는 변화 정도를 가늠하는 방법에는 을 이용한. PHABSIM IFIM (Instream

기법 등이 있다 비록 이 두 가지 방법이 미국의 하천에 이용하Flow Incremental Methodology) .

기 위해 개발 와 되기는 하였지만 이 기법은 영국에서 년에 최초로 포(Bovee Milhous, 1978) , 1988

괄적으로 적용되었고 등 영국 내의 매우 다른 수리적 생물학적 흐름이 존재하는(Bullock , 1991), ,

다양한 하천에 적용되어 왔다 등(Johnson , 1993).

본 연구에서는 대전에 위치한 갑천을 대상으로 하천의 생물서식처 유형을 개로 분류한 다음10 ,

차원 수리모형인 를 이용하여 수생 물리서식처의 잠재적 가치를 분석하고자 하였고 이2 RIVER2D ,

를 위해 세부적인 생물서식처 유형으로는 개방형 하도 습지 를 선정하였다“ ” .

개방형 하도 습지의 수생 물리 서식처 분석개방형 하도 습지의 수생 물리 서식처 분석개방형 하도 습지의 수생 물리 서식처 분석개방형 하도 습지의 수생 물리 서식처 분석2.2.2.2.

* 정회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해안연구실E-mail : jsj@kict.re.kr

** 정회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해안연구실E-mail : ahnhk@kict.re.kr

*** 정회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해안연구실E-mail : himdk@kict.re.kr



연구대상지연구대상지연구대상지연구대상지2.12.12.12.1

본 연구는 갑천에서 진행되었으며 갑천은 총 연장 이며 금강 본류로 흘러드는 금강, 73.7 km ,

의 지류로서 유역면적은 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내륙 중심부의 하천이다 조사구간은 만648 km2 .

안교 가수원교의 약 구간이며 연구대상지인 갑천과 조사구간의 위치는 그림 과 같다~ 3km , 1 .

그림 연구대상지 및 개방형 하도 습지의 위치그림 연구대상지 및 개방형 하도 습지의 위치그림 연구대상지 및 개방형 하도 습지의 위치그림 연구대상지 및 개방형 하도 습지의 위치1.1.1.1.

서식처 유형의 분류서식처 유형의 분류서식처 유형의 분류서식처 유형의 분류2.22.22.22.2

자연형 하천 구간에서는 홍수터가 만곡을 형성한다 주변이 농지와 산지로 구분되고 생태적으.

로 자연적인 곳은 강어귀의 습지 즉 개방형 하도습지 폐쇄형 하도습지 범람형 구하도형 여울, ( , ), ,

급여울 등이 형성된다 또한 다양한 만곡부와 모래 둑은 다양한 서식처로 작용한다 하도 내 서식. .

처는 개 타입으로 분류하였으며 타입은 사주 타입은 식생으로 분류하였다 표 참조10 , 4 , 3 ( 1 ).

표 갑천의 서식처 유형표 갑천의 서식처 유형표 갑천의 서식처 유형표 갑천의 서식처 유형1.1.1.1.

사주 하천구역 내 수변지대

모래 사주

자갈 사주

식생 하중주

자갈 하중주

개방형 하도습지 폐쇄형 하도,

습지 범람형 폐쇄형 하도습지( ),

구하도형 사행형 웅덩이 댐( ), ,

형 웅덩이 낙차형 웅덩이 징검, ,

다리형 여울 급여울 평여울, , ,

샛강

교목 수림대

관목 수림대

초본 수림대

를 이용한 개방형 하도 습지 분석를 이용한 개방형 하도 습지 분석를 이용한 개방형 하도 습지 분석를 이용한 개방형 하도 습지 분석2.3 RIVER2D2.3 RIVER2D2.3 RIVER2D2.3 RIVER2D

본 연구대상 개방형 하도 습지는 갑천의 중류에 위치하면서 갑천 본류와 연결되며 그림 참( 2

조 연결부에서는 다소의 흐름이 관찰된다 를 이용하여 개방형 하도 습지를 분석하기), . RIVER2D

위하여 우선 지형조건 조사와 유량측정을 시행하였다 그림 참조( 3 ).



갑갑갑갑천천천천    본본본본류류류류    개개개개방방방방형형형형    하하하하도도도도습습습습지지지지    

합합합합류류류류부부부부    

그림 갑천 본류와 개방형 하도 습지그림 갑천 본류와 개방형 하도 습지그림 갑천 본류와 개방형 하도 습지그림 갑천 본류와 개방형 하도 습지2.2.2.2.

분석 결과분석 결과분석 결과분석 결과3.3.3.3.

본 연구대상 구간의 지형적 특징은 개방형 하도 습지를 비롯하여 갑천 본류는 여울과 소의 분

포 특징을 보여주며 그림 참조 수심의 분포는 전형적으로 지형적 특징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3 ), .

유속분포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그림 참조 이는 하도 내의 거석 자갈 모래 등 다양한( 4 ), , ,

하상재료와 물리적 구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어류에 적합한 조건에는 수심 유속 기질의 종. , ,

류 등이 요소로 작용한다 등 측정된 유량은 갑천 본류 하도와 개방형 하도습지 말단((Moir , 2005).

부에서 각각 0.314 m3/s, 0.0006 m3 로 나타났으며 측정지점은 그림 와 같다 대상 종은/s 4 (a, b) .

피라미였으며 는 그림 와 같다 어류의 물리서식처 적합성에 대한 를 이용한 분석HSI 5 . RIVER2D

결과 전 구간에서 피라미에 대한 서식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은 적합성, . 6

분포도를 보여준다 개방형 하도습지와 하도 내의 소를 비교하면 소가 다른 곳에 비해 다소 높게. ,

나타난다 개방형 하도습지의 서식처 적합성이 다른 곳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계절적.

인 영향으로 판단된다 현장 조사는 월에 실시되었으며 이는 한국에서는 갈수기에 해당된다 상. 4 , .

단부가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하도습지의 말단에서 하도로의 흐름이 관찰된 이유는 하도습

지 주변의 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hyporheic zone .

개개개개방방방방형형형형    하하하하도도도도습습습습지지지지 

상류 

하류 

갑갑갑갑천천천천 

여울 

소 

그림 조사구간의 지형적 특성그림 조사구간의 지형적 특성그림 조사구간의 지형적 특성그림 조사구간의 지형적 특성3.3.3.3.



a 

b 

그림 유속 분포 및 유량 측정 지점그림 유속 분포 및 유량 측정 지점그림 유속 분포 및 유량 측정 지점그림 유속 분포 및 유량 측정 지점4. (a, b)4. (a, b)4. (a, b)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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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locity preference curve (b) Depth preference curve

그림 국내 피라미의그림 국내 피라미의그림 국내 피라미의그림 국내 피라미의5. HSI (Habitat suitability indices)5. HSI (Habitat suitability indices)5. HSI (Habitat suitability indices)5. HSI (Habitat suitability indices)

그림 어류 국내 피라미 의 서식처 분포그림 어류 국내 피라미 의 서식처 분포그림 어류 국내 피라미 의 서식처 분포그림 어류 국내 피라미 의 서식처 분포6. ( )6. ( )6. ( )6. ( )



은 또한 많은 하천 생태계에서 영양물질의 분해와 전도를 일으키는 중요한 역hyporheic zone

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등 최종적으로는 피라미의 채집을 통해 모의결과를(Naegeli , 1997).

검증하였다 총 개체의 피라미를 대상지에서 채집하였으며 서식분포는 모의결과와 정성적으로. 388 ,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론결론결론결론4.4.4.4.

본 연구를 통해 차원 모델 는 특정 어류의 수생 물리 서식처 조건 평가에 적용 가2 RIVER2D

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방형 하도 습지는 어류의 서식처로서 평균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나.

타났고 대상종인 피라미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러한 모의를 보다 유용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 .

양한 어류에 대한 보다 풍부한 현장 데이터의 축적과 다양한 지역적 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내의 하천과 지천은 매우 많은 변수와 다양한 어류들이 분포하므로 그 조건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례별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년간 수행되는 이코리버 자연과 함께하는 하천복원기술5 21 (

개발 연구의 중간성과 결과이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된 결과임을 밝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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