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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설치에 따른 광정횡월류위어의 월류량 개선 효과

The Effectiveness of Overflow Improvement of Broad-Crested Side Weirs

according to Installing a Hydraulic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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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iveness of overflow improvement of weir was tested by conducting hydraulic

experiments at the designated spot for installment of side weir under the condition of installment of

hydraulic structures such as small reservoir in mainstream. The height of the reservoir was set up as a

third of that of the weir, accordingly the rate of the height of the weir and the distance of the reservoir

from the weir () were 0.05, 0.025, 0.0167 each. As a result, overflows per unit width increased by 8.1%,

5.4% and 3.9% perspectively. A new discharge coefficient that adds  as parameter to the existing

discharge coefficient of trapezoidal broad crested side weir was suggested and the application of the new

formula of discharge coefficient by comparing measured overflow with calculated overflow was identified.

Keywords : Trapezoidal broad crested side weir, The rate of the height of the weir and the distance (),

Discharge coefficient, Over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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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연구에서는광정횡월류위어설치예정지하류쪽본류흐름내에소규모보를설치하는경우, 위어의월류량개선효과를

수리실험을통해확인하였다. 위어는선행연구를통해월류량소통능력이가장우수한것으로확인된 1: 1 사다리꼴형상의

광정횡월류위어를사용하였다. 위어높이와수로높이는각각 0.06m와 0.2m이고, 예비실험을통해보의높이를광정횡월류

위어높이의 1/3인 0.02m로결정하였다. 하류쪽에설치되는보가위어로부터떨어지는거리에대한보의높이의비()

가 0.05, 0.025, 0.0167인 경우월류량의변화를분석하였다. 보의위치가 위어에가까울수록단위폭당월류량이 많아졌으며,

각 8.1%, 5.4% 및 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광정횡월류위어 유량계수식에 를 매개변수로 추가하여

새로운 유량계수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및 기존 연구자들의 실험자료와 본 실험의 연구자료를 비교하였으며,

측정된 월류량과 계산된 월류량을 비교하여 새롭게 제안하는 유량계수식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 사다리꼴광정횡월류위어, 보의 높이에 대한 거리비(), 유량계수, 단위폭당 월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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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상이변과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적 증가로 홍수피

해잠재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방증고나 하천

개수 등 수로 내에서 홍수를 관리하는 방법은 극한 홍수

재해에 취약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어, 강변저류지를 건설



韓國水資源學會論文集524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횡월류위어는유량관리, 에너

지소실, 유량전환, 수심규제, 홍수통제 등의 수단으로 사

용되는 수공구조물이며, 초과홍수량 제어시에는 정확한

월류량 산정이 필요하다.

횡월류위어에 대한 주된 연구주제는 횡월류위어의 유

량계수에 관한 경험식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De Marchi

(1934)는 횡월류위어부에서 비에너지가 일정하다고 가정

하여 월류량을 구하는 공식과 유량계수식을 제시하였다.

De Marchi는 유량계수를 산정하기 위해 횡월류위어의 길

이방향에 따라 위어의 유량계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

다. Subramanya and Awasthy (1972)는 실험에 의해 유

량계수가 결정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상류와 사류에

대한 유량계수를 제안하였다. Randga Raju et al. (1979)

은 예연횡월류위어와 광정횡월류위어를 구분하여 유량계

수를 제안하였으며, Hager (1987)와 Cheong (1991)의 횡

월류위어 높이가 0인 경우의 유량계수식을 제안하였다.

Singh et al. (1994)과 Jalili and Borghei (1996)는 횡월류

위어 높이에 따른 유량계수식을 산정하였으며, Borghei

et al. (1999)은 유량계수 영향인자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고 위어길이와 하도폭의 비를 고려한 유량계수산

정식을 제시하였다. Onitsuka et al. (2005)은 횡월류위어

높이가 0인 경우에 위어길이와 하도폭 비를 고려하여 유

량계수식을 제시하였다. Song et al. (2007)은 횡월류위어

의 형상에 따른 유량계수를 산정하였다. Kim and Kim,

(2007)은 3차원 수치모형인 FLOW-3D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Lee and Holley (2002)의 실험결과와 비교하였으며,

광정횡월류위어에서의 흐름특성을 분석하였다. Park and

Rhee (2010)는 직사각형수로의 직사각형 광정횡월류위어

를 대상으로 실험하여 유량계수를 제시하였다.

하천에서의 본류의 흐름을 저류지로 유도하기 위한 횡

월류위어는 사다리꼴의 광정횡월류위어의 형태가 일반적

으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연구는

Lee and Holley (2002)의 수리실험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든실정이다. 또한유역의상류에위치한소하천의경우,

본류의 흐름이 사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류 흐름조건에

서의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Yoon and Cho (2011)는 사

다리꼴 수로에서 사다리꼴 광정횡월류위어를 사용하여

상류 및 사류 흐름조건에서 상류의 Froude수, 위어높이,

위어길이, 본류 폭, 하도경사를 고려한 유량계수식을 제안

하였으며, Cho and Kang (2011)은 광정횡월류위어의 형

상을 고려한 유량계수식을 제안한 바 있다.

보는 용수공급을위해서자주사용되고있는하천 구조

물로서 하천이나 수로의 수위를 조절하는데 이용되고 있

다. 큰 규모로는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보와 한강에 기

설치된신곡및 잠실 수중보처럼 1 km에 가까운 것이 있

고, 작은 규모로는 1∼2m의 소하천에 설치된 것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보가 가지고 있는 수위조절기능인

수리학적 특성을 이용하되, 횡월류위어의 월류량을 개선

시킬 수 있는 보완적 성격의 수리구조물로서 도입하였다.

즉가동보는 하천 본류의 흐름에 있어서 홍수소통 저하나

저류기능에 의한 수질악화 등을 일으키지않고, 수위상승

에따른횡월류위어의월류수심증가를유도할수있는것

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수리실험으로 위어높이

에 대한보의 높이를결정한후, 보의높이()에대한 위

어로 부터 보가 떨어진거리()의 비 3가지(= 0.05,

0.025, 0.0167)를 고려하여, 위어의 월류량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수로 내에 소규모 보를 설치하는 경우, 본

류의 흐름이 안정된 상태에서 월류량이 증가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고, 보가 설치된 광정횡월류위어의 유량계수

식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유량계수식은 기존의 일반적인

예연 및 광정위어 등의 유량계수식과 비교하는 것은 다소

모순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존의 유량계수식

보다 적용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횡월류위

어의 월류량을 개선시키기 위해 본류의 하도 내에 보를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이지만, 보가 가지고 있는 수

질악화 및퇴사가능성 등의 역기능으로 인해 실질적인 적

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 횡월류위어 기본이론

횡월류위어 흐름의 개념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하

상경사와 단면이 일정한 직사각형수로에서 직사각형 횡

월류위어의 단위폭당 월류량 과 총 월류량 는 다음

Eqs. (1) and (2)와 같다.

 





 


 

 (1)

   







 (2)

여기서, , 는 횡월류 전․후본류유량, 은 유량계

수, 는 횡월류위어에서 측정한 수심, 는 횡월류위어높

이, 은 직사각형 횡월류위어에서 위어길이, 는 흐름방

향거리, 는 직사각형 수로에서 본류하폭, , 는 횡

월류전 후본류유속, 는 횡월류위어 유속, 는중력가

속도이다.

Lee and Holley (2002)는사다리꼴수로에설치된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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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ngitudinal Cross-section (b) Plan

Fig. 1. Definition Sketch of Flow over Trapezodial Broad-crested Side Weir

Fig. 2. Definition Sketch for Side-channel Weirs

(Lee and Holley, 2002)

Fig. 3. Key Map of Hydraulic Modeling Experimental Equipment

와 같은 사다리꼴 광정위어에 대한 월류량 산정식을 Eq.

(3)과 같이 제안하였다.

 





 

 (3)

여기서, 는 전유량계수, 는 잠수보정계수, 은 사다

리꼴 횡월류위어의 저면길이, 는 측면경사, 는 횡월

류위어의 하류부 본류하도의 중심수위이다. Yoon and

Cho (2011)는 실제하천에 적용성이 높은 사다리꼴 수로에

서 광정횡월류위어의 유량계수를 산정하기 위해, 상류

수, 위어높이 및 사다리꼴 횡월류위어의저면길이,

본류수로폭 및경사 등을고려하여 Eqs. (4) and (5)를기

본이론식으로 제안하였다.

  

 

 (4)

  

 


(5)

여기서, 은 사다리꼴 횡월류위어의 저면길이, 는 횡월

류위어 하류부에서 본류수심, 는 위어높이, 는 위어

부 상․하류단 측면경사이며, 은 유량계수로서 횡월류

위어의 길이방향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본 연구

에서는 위어 하류쪽 본류 수로내에 소규모 보와 같은 수

리구조물을 설치하여 월류수심 상승에 따른 위어의 월류

량 증가를 분석하였고, Eqs. (4) and (5)를 기본이론식으

로 하여 1:1 사다리꼴 광정횡월류위어의 유량계수를 산정

하였다.

3. 실험조건 및 결과분석

3.1 수리실험 조건

기본적인 수리실험 장치는 Fig. 3과같고, 길이 14.0m,

폭 0.6m, 높이 0.2m, 가변경사의 1 : 1 사다리꼴단면 개수

로 실험장치를 이용하였으며,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1 : 1

사다리꼴형상의 광정횡월류위어를 사용하였다.

측점의 위치는 Fig. 4와같이 수로에총 35개의 횡단면

을 설정하였고, 횡월류위어가설치되는수로중심부 4.4m

구간은 본류 흐름변화를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해 0.2m의

조밀한 간격으로 구성하였다. 나머지 구간은 0.5m 간격

으로 구성하여 수로중심에서 수심과 유속을 측정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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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Direction

Fig. 4. Sketch of Experimental Setup (the location of the station)

(a)  Broad-Crested side weir

(b)  = 0.05

(c)  = 0.025

(d)  = 0.0167

Fig. 5. The Positions of Barrier

며, 포인트게이지와 2차원 전자식유속계 VM 801-H를 이

용하였다.

본류내 보의 설치위치에 따른수로및 위어의 흐름변화

와월류량변화를확인하기위해, 보의높이()에대한위

어로부터떨어진보의거리()의비를 0.05, 0.025, 0.0167

로하였다. 보와위어의높이는예비실험을통해각각 0.02

m와 0.06m로 결정하였으며, 보의 위치는 Fig. 5와 같다.

각 조건별로 사용한 본류의 유량 조건은 0.020, 0.025,

0.030m
3
/sec이다. 상류 프루드수 와 횡월류위어높이

및 상류수심비 를 고려하기 위해 수로경사를 0.1∼

0.9%까지 0.2%간격으로 하여 5가지의 변화를 주었다. 사

다리꼴 본류 수로의 저면폭() 0.2m에 대해 사다리꼴 횡

월류위어의 저면길이()을 1.0, 0.6, 0.2m로 하여 가

5.0, 3.0, 1.0인 조건에 대해 실험하였다. 하류쪽 수문높이

는 0, 0.02, 0.04, 0.06m로 조절하여 하류수위 조건을 변화

시켰다. 따라서 본류내보의 3가지 위치에 따른각 조건별

180가지, 총 540가지에 대해 실험하였다. 횡월류량은 유도

수로를 통해 저수조로 유입시킨 후 예연위어 및 수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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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m
3
/sec)  (%)  (m)

Broad Crested

Weir

0.05

1.0, 3.0, 5.0
0.020∼0.030

(at a 0.005 interval)

0.1∼0.9

(at a 0.2 interval)

0∼0.06

(at a 0.02 interval)
0.025

0.0167

Table 1. Range of Test Variables

(a) Barrier installed in channel

(b) Flow variations before and after installment of barrier

Fig. 6. Installment of Barrier and Flow Variations Before and after Installment of Barrier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Table 1에 실험조건 및 방법을 나

타내었다. 여기서, 는 공급유량, 은 사다리꼴횡월류위

어의 저면길이, 는 사다리꼴 본류수로의 저면 폭, 는

수로경사, 는 보의 높이, 는 위어와 보가 떨어진 거

리, 은 본류 하류에 설치된 수문의 높이이다.

3.2 본류내 보의 설치에 따른 본류 및 위어의 흐름

특성 변화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광정횡월류위어의 흐름조건을

개선하여 횡월류를 통한 월류량을 증가시키는 데 있다.

실제 하천이나배수로 등에서 주변 여건이 여의치못하여

필요한크기로 위어를 설치하지못할 수도 있고, 위어 규

모에 비해 보다 많은양의 물을배제시켜야할 경우도 있

다. 이와같은 경우, 위어하류부에보와같은소규모의수

리구조물을 병행해서 설치함으로서 흐름이 안정된 상태

에서 수위증가를 유도하여 월류량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로내에 3가지 조건의

보를 설치하고, 각 180가지총 540가지의 경우에 대해 흐

름특성 및 변화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Fig. 6(a)는 수로

내에 보가 설치된 상태를 나타낸다. Fig. 6(b)의좌측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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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1.0 (b)  = 3.0

(c)  = 5.0

Fig. 7. Variations of Discharge Coefficient according to Position of Barrier and Channel Slope

를 설치하지않았을때흐름상태이며, 위어 상·하류 구간

및 위어부에서의 흐름 변화가없이 일정하였다. Fig. 6(b)

의우측은보가설치된상태의흐름변화를나타내며, 보에

의해 위어부근의 수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를 설치할때 Table 1의 3가지 실험조건으로 흐름특

성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횡월류위어 흐름에서 나타나지

않았던새로운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기존 횡월류

위어의 흐름에서는 수로의 경사가 위어의 월류량 변화에

주요한 변수가 되지 못하였으나, 위어 하류부에 보를 설

치하는 본 실험에서는 수로경사가 주요한 변수가 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g. 7(a)는사다리꼴횡월류위어의저면길이(L)가 0.2m

(  )일 때이며, 수로경사와 수로 내에 설치한 보

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단위폭당 유량()의 변화

를나타낸다. 수로 내에 설치한보의상대적위치, 즉보가

위어에 떨어진 거리에 관계없이 수로경사가 급할때보다

수로경사가완만할때월류량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수로경사가완만할때(   %), 보의 위치

가 위어로부터 가까운 경우 월류량 개선 효과가더큰 것

으로 나타났다.

Fig. 7(b)는사다리꼴횡월류위어의저면길이(L)가 0.6m

(  )일 때이며, 보 설치로 인해 단위폭당 월류량

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알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

로경사가완만할때(S=0.1, 0.3%)가 수로 내에 설치한 보

의 상대적 위치(/)가 가까울수록 월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로경사가 급해질수록 월류량 증가

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Fig. 7(c)는사다리꼴횡월류위어의저면길이(L)가 1.0m

(  )일 때이며, 위어길이가 커서 보 설치에 따른

단위폭당 월류량 증가효과가 가장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류 수로의 조건을 면밀히고려하여 위어길이와 보

의 크기를 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Table 1과 Fig. 5에 나타낸 3가지 위어길이와 보의 상

대적 위치, 그리고 5가지 수로경사 등을 고려하여 실측된

위어의 월류량 개선효과를 나타낸 것이 Table 2와 같다.

Table 2에 따르면, 보를 설치하는 경우 본류 수로의 저면

폭에 대한 사다리꼴 횡월류위어의 저면길이의 비()

가 1.0, 3.0, 5.0일때월류량 개선효과가 각각 8.9%, 5.9%,

2.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다리꼴 횡월류

위어의 저면길이가 작을수록 보설치 효과가 더 큰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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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5 0.025 0.0167 average

1 11.3% 8.2% 7.1% 8.9%

3 9.5% 4.9% 3.4% 5.9%

5 3.4% 3% 1.1% 2.5%

average 8.1% 5.4% 3.9%

Table 2. Rate of Increase of Overflow according to Length of Weir and Height of Barrier

의미한다. 또한 사다리꼴 횡월류위어의 저면길이에 관계

없이, 수로 내에 설치하는 보의 위어에 대한 상대적 위치

(/)가 가까울수록 월류량 개선효과가 8.1%, 5.4%,

3.9%로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3 실험결과 분석 및 유량계수 산정

횡월류위어 유량계수 은 본류의 흐름조건과 횡월류

위어의 기하학적 조건에 영향을받으며, 차원해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매개변수      로 나타낼 수

있다(EI-Khashab, 1975). 본 연구에서는 본류내 보의 높

이 및 위치에 대한 매개변수를 나타내기 위해 및 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6)

  

 


 


  


 (7)

각 조건에 대한 차원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은 Eq.

(8)과 같은 다중선형회귀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8)

여기서, 는절편의추정치이며, , , ,  , , 는회귀계

수이다. Eq. (8)의다중선형회귀식을기본방정식으로하여

유량계수를 산정하고 결정계수  을 통해 각 매개변수의

중요도를 확인하였다. 분석은 PASWStatistics 18 통계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정계수와 잔차를 산정하였다. Eq.

(7)의각매개변수에대한중요도와 Eq. (8)에제시된기본

방정식의계수를최적화하기위해, Table 3에나타낸바와

같이 매개변수의 개수()에 따른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Table 3은 매개변수 6개로 구성되는총 63개 Case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의 일부이다. Table 3에 따르면, 매개변

수가1개일때는의변수가결정계수  및잔차

2.453으로중요도가 가장 높고, 2개 일때는   

조합이결정계수   및잔차 1.027로서두개의변

수로이루어지는모든수식중에서가장최적화되는것을나

타낸다. 그리고매개변수가5개일때는Table 3에제시된바

와같이, 각조합별로 , ,  ,  ,  및 

등을차례로1개씩제외시켜분석한결과이며, 두번째조합

인     가결정계수 ,

잔차 0.801로서가장최적화되는것을나타낸다. 각매개변

수의중요도는  ,  ,  ,  , , 의순서

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성과들에 따르면 유량계수  산정시 6개

의 매개변수 모두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중요도가 높은 3

∼4개의 매개변수를 활용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Table 3에 나타낸 바와같이 모든 매개변수의 조합이 가

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류 흐름조건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적용성을 위해 모든 매개변수를 이용

한 유량계수식 을 산정하였다. 통합유량계수식 에

서 를 제외한 경우  가 0.757이고, 를 포함한 경우

 은 75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 포함된 것

이최적치이다. 실제 실험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에 따라 본류 및 위어 흐름의 특성이 변화하였다. 그런데

Table 3의 각 매개변수의 조합에따른 다중회귀분석 결과

에 따르면, 매개변수 3개의  은 0.734, 잔차는 0.879이고,

매개변수 4개의  은 0.753, 잔차는 0.815이다. 그리고 매

개변수 5개의  은 0.757, 잔차는 0.801이고 매개변수 6개

의  은 0.758, 잔차는 0.798이다. 즉, 매개변수 3∼4개와

매개변수 5∼6개로 유도된 의 결정계수 의 차이는

0.024∼0.005이고잔차의차이는 0.075∼0.017에불과하다.

이는중요도가 높은 변수 3∼4개의 조합으로 구성된 유량

계수식 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될 수 있겠으나,

Cho and Kang (2011)과 Yoon and Cho (2011) 등 기왕의

연구성과와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관련된 모든 매개변수

의 조합으로 구성된 의 산정식이 적용성이더 뛰어나

고 개념적으로도 합리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산된 횡월류량과 측정된 횡월류량을 비교하여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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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meter   Residual

1
  0.245 2.494

  0.257 2.453

2

   0.334 2.198

    0.648 1.164

   0.689 1.027

3

    0.734 0.879

   0.698 0.997

     0.670 1.091

    0.711 0.953

4

     0.753 0.815

     0.739 0.860

   0.704 0.976

     0.680 1.056

    0.714 0.946

5

     0.754 0.812

     0.757 0.801

       0.741 0.854

         0.707 0.967

        0.694 1.011

         0.741 0.854

6         0.758 0.798

Table 3. Importance Weight Analysis of Parameter

Multiple regression formula  

Total

 











0.757

 











0.758

Table 4. Ditermination Coefficient of Multiple Regression Formula

된 유량계수식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본류내 보의 높이

에 대한 위어로 부터 떨어진 거리비()를포함한 유

량계수식을 적용하여 계산된 횡월류량과 측정된 횡월류

량을 비교한 그래프를 Fig. 8에 나타내었으며, 절대평균오

차는 7.73%로 나타났다.

본연구에서의적용한계는 ∼,   

∼,  ∼,  ∼이다.

4. 본류내 보 설치를 고려한 광정횡월류위어의

유량계수 적용성 검토

본연구에서 진행된 실험을 통하여얻어진 매개변수값

과 횡월류량을 계산하고, 기존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유량

계수식을 이용한 계산치와 비교해서 본 연구성과의 적용

성을 검토하였다. 기존의 횡월류위어에 대한 유량계수식

을 Table 5에 나타내었으며, 그 계산치를 본 실험값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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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Measured  and Calculated

 according to Width of Side Overflow Weir

Fig. 9. Comparison Measured  and Calculated

 Used to Integrated Flow Discharge Coefficient

Equation (Cho, Hong Je & Kang, Ho Seon, 2011)

Fig. 10. Comparison Measured  and Calculated

 Used to Integrated Flow Discharge Coefficient

Equation (Yoon, Yeong Bae & Cho, Hong Je, 2011)

Proposer Formulas for discharge coefficient Range MAPE

Cho, Hong Je &

Kang, Ho Seon

(2011)

 











  

  

 

 

20.42%

Yoon, Yeong Bae &

Cho, Hong Je

(2011)

 





 

 

 

16.37%

Park, Moonhyung &

Rhee, Dong Sop

(2010)

  









  10.77%

Ranga Raju

(1979)
   


 Broad Crested Weir 37.2%

Table 5. Proposed Formulas for Discharge Coefficient

교하여 절대평균오차와 함께 나타내었다.

Table 5에 나타낸 기존의 연구성과 중 사다리꼴 광정

횡월류위어의 유량계수를 산정한 Cho and Kang (2011)

과 Yoon and Cho (2011)의 실험조건과 결과가 유사하여

이에 대해 정밀 분석하였으며, Figs. 9 and 10과 같다.

Fig. 9에 나타낸 Cho and Kang (2011)의 유량계수식의 적

용한계는  ∼  ∼, 

∼, ∼이다. 그리고 횡월류위어

형상에대한매개변수 가포함되어있으며, 본연구에

서실험으로측정한값을적용한계산치와의절대평균오차

는 20.42%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는 횡월류위

어의 상단길이 이다. 반면에 Fig. 10에 나타낸 Yoon and

Cho (2011)의유량계수식의적용한계는  ∼,

 , ∼ ∼이다. 본 연구의

실험치를 적용하여 분석한 계산치와의 절대평균오차는

16.73%로 나타났다. 이는 횡월류위어 형상계수 가

포함되지않아 상대적으로 단순하지만, 오차가크게 나타

나는 것은 상류 및 사류에 모두적용가능 한 것에 기인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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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본류 흐름내에소규모보와같은 수리구

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 상류에 위치하는 사다리꼴 광

정횡월류 위어의 월류량 개선효과를 수리실험을 통해 확

인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위어는 선행연구를 통해 월류량

소통능력이가장 우수한것으로 확인된바 있는 1 : 1 사다

리꼴 형상의 광정횡월류위어이다. 위어와 실험수로의 높

이는 각각 0.06m와 0.2m이고, 보의 높이에 대해 보가 위

어로부터 떨어진 거리비는 0.05, 0.025, 0.0167이다. 다양한

수로경사 및 본류 흐름조건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다리꼴 광정횡월류위어의 하류쪽 본류흐름 내에

보와 같은 소규모 수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위

어의 월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다리꼴 광정횡월류위어 하류에 보를 설치할 때,

본류 수로의 경사가 급할때보다완만한 경우 그리

고 보의 설치위치는 위어에 가까울수록 월류량 개

선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본류 수로의 저면폭에 대한 사다리꼴 횡월류위어의

저면길이의 비가 1.0, 3.0, 5.0일 때 월류량이 각각

8.9%, 5.9%, 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사다리꼴 횡월류위어의 저면길이가 작을수록 보

설치 효과가더큰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보가 위어에

대한상대적위치가가까울수록월류량이8.1%, 5.4%,

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다리꼴 광정횡월류위어에 대한 보의 위치에 따른

매개변수 를 포함한 위어의 유량계수식을 제

안하였다. 이는 월류량을 개선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지만 보가 가지고 있는 수질악화 및 퇴사 등

역기능으로 인해 실질적인 적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5) 실험 수로의 저면폭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어의 제

원과 월류량변화 및 유량계수식의 산정 등 이에 대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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