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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심지층 처분시스템을 이루는 요소 중에 하나인 
공학적 방벽은 처분용기, 그것을 둘러싼 완충재 및 
처분 터널을 비롯한 지하 공간을 다시 폐쇄하는 뒷
채움재로 나누어진다. 완충재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핵종의 이동을 억제하는 계획된 기능을 수행
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처분용기 내에서 발생
하는 열과 처분공을 지나가는 지하수의 유동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처분용기의 열과 지하수에 의한 
수리적 영향에 의한 완충재의 역학적 변화를 실제 
지하환경에서 관찰하고 해석하기 위해, In-DEBS 
(In-situ Demonstration of Engineered Barrier 
System)를 설계, 제작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 조성된 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의 확장 구간에 설치하려는 계
획이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In-DEBS 시험이 이루어질 시험
공 주변의 수리지질학적 기본 자료 및 시험공의 국
지적 수리특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현장
에서 수리지질학적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연구 지역 및 수리지질 조사 구역

  연구 지역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의 KURT 
내부이며, 수리지질학적 조사는 KURT의 확장 구간 
중 연구모듈 3과 4에서 이루어졌다(Fig. 1). 총 6개
의 시추공이 설치되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지하
수 유입량 및 수리전도도, 단열 분포 특성 등을 고
려하여 In-DEBS 시험공은 3-2 관정 주변에 설치
하기로 결정하였다. 시험공은 In-DEBS 장치를 설
치하기 위해 860 mm 구경으로 굴착되었으며, 굴
착 후 지하수 유입량 측정 및 시험공 벽면의 수리
적 특성 파악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3. 조사 결과

   In-DEBS시험공으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은 약
6 L/day로 측정되었으나, 시험공 벽면에는 지하수가

Fig. 1. Location and layout of the KURT, and positions 
of the boreholes in Research Modules 3 and 4.

유입된다고 생각되는 단열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
다. 따라서 이는 시험공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것으
로 생각되며, 수리지질학적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이에 한 보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험공 벽면에 한 지하수 유입량 측정 시험에서
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 외부 유입에 한 보정
을 실시하여 지하수 유입량 분포를 구성하였다
(Fig. 3). 시험을 위해 시험공 벽면을 일정한 간격
으로 나누어 각 구역에 한 지하수 유입량을 측정
하였다. 지하수 유입량은 구역별로 10-8~10-7 
L/min로 측정되었으며, 그것을 이용하여 산정된 
수리전도도의 범위는 10-13~10-12 m/s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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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all of the In-DEBS test borehole.

Fig. 3. Distribution of the groundwater influx (F) at the wall 
of the In-DEBS test borehole.

4. 결론

  공학적 방벽의 복합적인 거동을 지하 환경 현장
에서 관찰하기 위한 In-DEBS 시험을 수행하는데 
이용될 구경 시추공의 벽면에 한 수리지질학적 
특성 조사를 위한 시험이 이루어졌다. 시험공으로
의 지하수 유입량과 수리전도도 분포는 수리적 특성 

Fig. 4. Distribution of the hydraulic conductivity (K) at 
the wall of the In-DEBS test borehole.

파악에 이용되며, 또한 In-DEBS 시험을 모델링하기 
위한 입력 자료 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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