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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1)

토양유실은 유역 내 산림, 도시, 농경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농경지에서 유실된 토

양이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Park 
et al., 2007; Park et al., 2014). 특히 밭 지역에서 발생하

는 토양유실은 토양의 특성, 재배작물, 재배방법, 경사도, 
경사장, 비료 및 농약의 사용량, 강우량 등에 따라 적지 않
은 영향을 받는다(Carey et al., 2011; Coulter et al., 2004).
농경지에서의 비점오염원을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한 최

적관리기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표를

피복함으로써 토양유실을 방지하는 방법도 제안되고 있다. 
강우 시에는 빗방울의 타격에 의해서 지표의 토양입자가

이탈하게 되고, 이탈된 토양입자가 지표유출수에 의해 이동
하게 된다. 그러나 지표를 피복할 경우 피복재에 의해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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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의 타격에 의한 토양입자의 이탈을 줄일 뿐만 아니라, 
토양층으로의 침투량이 증가한다. Choi et al. (2000)은 3년
동안의 유사량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서 농경지에서의 토양

유실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관리기법을 경운방법, 지표
피복, 시비방법에 의해 평가하였다. 이로써 경사가 급한 고
랭지에 위치한 농경지에 대해서 무경운 영농, 지표피복, 고
랑격벽의 설치를 통해 이랑붕괴의 최소화, 승수로의 설치, 
완충지의 설치, 동상방지방법의 개발, 겨울작물의 재배 등

을 제안한 바 있다. Shin et al. (2009)은 실내인공강우시험
을 통해서 강우강도, 경사도, 지표피복에 의한 직접유출량, 
기저유출량, 토양저류량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볏짚으로 지
표를 피복할 경우 강우 시 토양유실 제어에 효과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탁수 발생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보고한 바 있다. Shin et al. (2013)은 토양개량제인

Gypsum과 Polyacrylamide(PAM)을 볏짚 거적과 함께 농경

지에 적용하였는데, Gypsum과 볏짚거적을 적용하였을 때

는 유출량이 60.8% 감소하고, PAM과 볏짚거적을 적용하

였을 때에는 유출량이 96.7%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

다. Park et al. (2014)은 CN과 USLE 기반의 모형을 이용

하여 최적관리기법을 모의하였는데, 도시지역에 비해 농경

지에 대한 최적관리기법들이 경제적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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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diment-laden water leads to water quality degradation in streams; therefore, best management practices must be 
implemented in the source area to control nonpoint source pollution. Field monitoring was implemented to measure 
precipitation, direct runoff, and sediment concentrations at a control plot and straw-applied plot to examine the effect on 
sediment reduction in this study. A hydrology model, which employs Curve Number (CN) to estimate direct runoff and the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to estimate soil loss, was selected. Twenty-five storm events from October 2010 to July 2012 
were observed at the control plot, and 14 storm events from April 2011 to July 2011 at the straw-applied plot. CN was 
calibrated for direct runoff, and the Nash-Sutcliffe efficiency an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were 0.66 and 0.68 at the control 
plot. Direct runoff at the straw-applied plot was calibrated using the percentage direct runoff reduction. The estimated 
reduction in sediment load by direct runoff reduction calibration alone was acceptable. Therefore, direct runoff-sediment load 
behaviors in a hydrology model should be considered to estimate sediment load and the reduction thereof.

Key words : Best management practice, Curve number, Nonpoint source pollution, Surface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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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관리기법에 의한 비점오염원의 거동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시험포나 경작지에서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또한 시험포나 경작지에서 평가된 최적관리기법에
의한 비점오염원의 저감 효과는 다른 지점이나 유역에 적

용하기 위해서나 혹은 유역 단위에서의 저감 효과를 분석

하기 위해서는 최적관리기법에 의한 비점오염원의 정량화

가 필요하다(Jang et al., 2010; Lee et al., 2014).
볏짚에 의한 지표피복 등과 같은 최적관리기법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수문 모형에 의한

평가도 필요하다(Bishop et al., 2005; Jang et al., 2010; 
Kim et al., 2006; Lee et al., 2014; Lee et al., 2012; Lee 
et al., 2000; Maringanti et al., 2009; Maringanti et al., 
2008; Park et al., 2014; Srivastava et al., 2002).

Jang et al. (2010)은 Curve Number (CN)를 이용하여 유
출량을 모의하며, 유역 단위 모형인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SWAT; Arnold et al., 1998)과 시험포 단위 모형인

VFSMOD-w (Muñoz-Carpena et al., 1999)를 이용하여 유

역에서의 볏짚매트에 의한 토양유실 저감 효과를 분석하였

다. 30 mm/hr와 60 mm/hr의 인공강우와 1 m × 1 m × 0.65 m 
크기의 토양상자에서 5%, 10%, 20%의 경사도에 따른 유사
량을 측정한 후, 시험포 단위 모형인 VFSMOD-w 모형을
이용하여 범용토양유실공식의 경작방법인자(USLE P factor)
를 추정하였다(식 (1)). 실측 유사량에 대한 모의 유사량의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가 0.91로 나타났
으며, USLE P 인자를 추정하기 위한 회귀식(식 (1))과 수

문 모형을 통한 볏짚매트에 의한 유사량 저감 모의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Jang et al., 2010). 그러나, 볏짚매트가 현

장에 설치될 때에는 지표를 피복함으로써 표토의 교란을

막기 때문에 침투량이 증가하며, 감소된 지표유출에 의한

토양 유실이 저감되나 이에 대한 과정이 고려가 되지 않았

다. 즉 유출량과 유사량의 관계나 유출량의 변화에 대한

고려가 수문 모형의 이용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 (R2 = 0.91) (1)

여기서,  시험포의경사도

Lee et al. (2014)은 SWAT 모형에 대해 USLE P 인자를
통해서 식생매트 투수롤, 다발형 식생수로관, 플륨관, 투수
롤과 같은 4개의 최적관리기법에 의한 유역에서의 토양유

실량 저감을 모의하였다. 대조구에서의 유사량과 최적관리

기법에 적용된 시험포에서의 유사량의 비율을 통해서 USLE P 
인자를 식생매트 투수롤에 대해서는 0.11, 다발형 식생수로
관에 대해서는 0.06, 플륨관에 대해서는 0.54, 투수롤에 대

해서는 0.22로 제안하였다. Lee et al. (2014)에서 평가된 4
개의 최적관리기법은 볏짚과 같이 시험포의 토양 표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포의 하단부에 적용되는 것으로, 
유출과 유사량이 발생된 후 이를 시험포의 하단에서 저감

한다. 즉 토양유실이 발생이 될 때 유출량과 유사량의 관

계는 대조구와 최적관리기법이 적용된 시험포와 동일하기

때문에 USLE P 인자를 통한 토양유실 저감 방법은 합리

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유역에서 최적관리기법에 의
한 유출량 저감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볏짚에 의한 유출량의 저감을 고

려하고 이에 의한 유사량 변화를 CN을 이용하는 수문 모

형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Materials and Methods

2.1. 시험포 조성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정량화하고 지표 피

복에 의한 부유사 저감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강원도 춘천
시 방동리에 위치한 경작지를 임대하여 시험포를 조성하였다. 
시험포는 3%의 경사와 폭 5 m, 세로 22 m의 크기를 가지

도록 하였으며 각 시험포의 사이에 폭 0.4 m와 높이 0.2 m
의 둑을 조성하여 각 시험포를 구분하였다(Fig. 1). 시험포
에는 대상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배추를 적용하였으며, 각
시험포의 하단에서 강우량과 지표 유출량, 부유물질 농도를
측정하였다.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지표 유출량과 부유물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대조구(Control Plot)에는 배추를 60 cm × 
45 cm 간격으로 파종하였으며, 지표피복을 위해 볏짚을 적

용한 경작지(Straw-applied Plot)에는 대조구와 같은 간격으

로 배추를 파종한 뒤, 볏짚을 토양 표면에 약 35 kg/m2을

적용하였다(Fig. 1).
대조구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총 25
회의 강우사상에 대해서 강우량, 강우지속시간, 지표 유출

량, 부유사량을 측정하였으며, 볏짚을 적용한 경작지에서는
2011년에 총 14번의 강우사상에 대해서 강우량, 강우지속
시간, 지표 유출량, 부유사량을 측정하였다.

Fig. 1. Composition the control plot and straw-applied plot. 

2.2. VFSMOD-w 모형을 이용한 유사량 모의 및 평가

VFSMOD-w 모형은 데스크탑 기반의 시험포단위 모형으

로 시험포에서 식생여과대로의 지표 유출량과 침투 및 비

점오염원의 저감 모의가 가능하다(Muñoz-Carpena et al., 
1999). VFSMOD-w 모형은 시험포에서의 유출 특성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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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기 위해서, 강우량, 강우지속시간, CN와 같은 강우 특

성 인자와, 시험포의 길이, 면적, 경사도와 같은 시험포 특
성 인자, 토양의 종류, 유기물 함량, 수정범용토양유실공식
(Modifi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MUSLE)의 여러

인자들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식생여과대에서의 유입량 및
비점오염원의 거동을 위해서 식생여과대의 크기, 식생의 종
류 등을 입력자료로 요구한다. VFSMOD-w 모형은 시험포

에서 발생한 비점오염원의 저감 모의를 위해 사용된 바 있

다(Ahn et al., 2012; Park et al., 2013; Park et al.,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식생여과대에 의한 부유사 저감 모의가

아니기 때문에, VFSMOD-w 모형의 연산 과정 중에서 식

생여과대에 의한 부분을 제외하고, 시험포에서의 부유사와

관련된 입력자료와 모의치만 사용하였다. VFSMOD-w 모
형은 시험포에서의 지표 유출량을 Soil Conservation Service 
Curve Number 방법(식 (2))에 의해서 산정을 하며, 유사량
을 MUSLE(식 (3))에 의해 산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조구에서 다수의 강우사상에 의

한 실측 지표 유출량에 대해 CN을 통해 모의 지표 유출량
을 보정하였으며, 실측 부유사량에 대해 수정범용토양유실

공식의 작물인자(MUSLE Crop Factor)를 통해 모의 부유사
량을 보정하였다. 그리고 볏짚을 적용한 시험포에서는 지표
유출량 저감에 의한 부유사량 저감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

였기 때문에, 대조구에서 보정된 CN를 사용하면서 VFSMOD-w 
모형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지표 유출량의 저감율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여(식 (4)) 볏짚이 적용된 시험포에서의 지
표 유출량을 보정하였다.




for  

  for ≤  (2)

여기서, 유출심
강우량
 




  ⋅⋅
⋅⋅⋅⋅  (3)

여기서, 유출량
 첨두유량
토양침식성인자
 경사장⋅경사도인자
 작물인자
경작방법인자

′ 


× for  

′  for ≤  (4)

여기서,  ′ 지표피복에의해저감된유출심
 지표피복에의한유출심저감율

본 연구의 목적은 볏짚을 이용한 지표피복에 의한 부유

사량 저감 효과를 지표 유출량 저감을 통해 평가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대조구에서의 실측 지표 유출량을 CN과 범
용토양유실량 공식의 작물인자(USLE C)를 통해 모의 지표
유출량을 보정한 후, 볏짚을 적용한 시험포에서의 실측 지

표 유출량과 식 (4)의 지표피복에 의한 유출심 저감율(%, 
RdcQ)을 이용하여 모의 지표 유출량을 보정하였다. 모의
지표 유출량과 부유사량은 실측 지표 유출량과 부유사량에

대한 결정계수(R2, 식 (5))와 Nash-Sutcliffe Efficiency (NSE, 
식 (6))에 의해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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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첫번째표본집단의 번째표본
  두번째표본집단의 번째표본
  첫번째표본집단의평균
  두번째표본집단의평균

 


  









  






 (6)

여기서,   번째실측값
  번째모의값
 실측값의평균

3. Results and Discussion

3.1. 강우량, 지표 유출량, 부유사량 측정 결과

대조구와 볏짚이 적용된 시험포에서 강우량, 강우 지속

시간, 지표 유출량, 부유사량이 측정이 되었다. 대조구에서
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총 25회의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기간 내 최대 강우량인 137.4 mm (2011년 6
월 29일)에 대해 최대 지표 유출량인 5.790 m3과 최대 부유

사량인 2413.3 g이 측정되었다(Table 1). 그리고 지표 유출

량과 부유사량의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식 (5))가 0.89로 나타났다. 즉, 지표 유출량과 부유사량
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Fig. 2).
볏짚이 적용된 시험포에서는 2011년 4월부터 2011년 7월
까지 총 14회의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대조구에서와 같이

기간 내 최대 강우량인 137.4 mm (2011년 6월 29일)에 최
대 지표 유출량인 1.645 m3과 최대 부유사량인 708.3 g이
측정되었다(Table 2). 대조구에서와 같이, 볏짚이 적용된 시
험포에서의 지표 유출량과 부유사량의 결정계수는 0.85로
높게 나타났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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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sured runoff and sediment for 25 storm events 
at the control plot

Date Rainfall (mm) Duration (h) Runoff (m3) Sediment (g)
2010.10.2. 28.8 15 0.330 186.2
2011.4.30. 65 23 0.088 150.5
2011.5.9. 35 15 0.159 127.2
2011.5.10. 49.4 22 2.228 1151.0
2011.6.23. 76.8 21 0.869 814.6
2011.6.25. 89.8 32 3.306 1035.1
2011.6.27. 21.2 18 0.023 0.7
2011.6.29. 137.4 19 5.790 2413.3
2011.7.3. 77.6 19 2.140 552.1
2011.7.7. 29.6 15 0.427 532.5
2011.7.8. 44.2 16 0.790 286.1
2011.7.11. 27.6 18 0.453 40.4
2011.7.12. 26 17 0.411 83.7
2011.7.14. 75 26 2.506 660.6
2011.7.15. 12.8 16 0.602 148.7
2011.7.16. 27 22 0.641 163.1
2012.6.30. 93.5 6 0.184 118.1
2012.7.6. 57 11 0.162 73.0
2012.7.11. 17 10 0.184 10.5
2012.7.13. 55 6 0.162 102.9
2012.7.14. 28.5 5 0.170 84.4
2012.7.15. 47.5 24 0.203 64.3
2012.9.17. 62.8 19 0.527 315.7
2012.10.22. 34.2 9 0.079 22.9
2012.10.27. 38.4 17 0.224 30.5

Mean 50.28 16.84 0.91 366.72
Standard 
deviation 29.27 6.52 1.34 536.25

Table 2. Measured runoff and sediment for 14 storm events 
at the straw-applied plot

Date Rainfall (mm) Duration (h) Runoff (m3) Sediment (g)
2011.4.30. 65.0 23 0.001 0.7
2011.5.9. 35.0 15 0.015 10.4
2011.6.23. 76.8 21 0.068 20.2
2011.6.25. 89.8 32 0.906 116.8
2011.6.27. 21.2 18 0.0001 0.00035
2011.6.29. 137.4 19 1.645 708.3
2011.7.3. 77.6 19 0.592 143.0
2011.7.7. 29.6 15 0.140 108.3
2011.7.8. 44.2 16 0.173 12.7
2011.7.11. 27.6 18 0.060 5.2
2011.7.12. 26.0 17 0.111 2.1
2011.7.14. 75.0 26 0.856 231.1
2011.7.15. 12.8 16 0.239 56.6
2011.7.16. 27.0 22 0.202 35.7

Mean 53.21 19.79 0.36 103.65
Standard 
deviation 34.98 4.76 0.48 187.23

3.2. 모의 지표 유출량 및 부유사량의 보정

대조구에서의 25회의 강우 사상에 대한 모의 지표 유출

Fig. 2. Correlation of measured runoff and sediment yield at 
the control plot.

Fig. 3. Correlation of measured runoff and sediment yield at 
the straw-applied plot. 

량을 실측 지표 유출량과 비교하면서 CN을 보정하였으며

(Table 3), CN이 65일 때 NSE와 R2가 0.66과 0.68로 나타
났다(Fig. 4). 또한 USLE C 인자를 이용하여 모의 부유사

량을 실측 부유사량과 비교하면서 보정하였으며, USLE C 
인자가 0.05일 때 NSE와 R2가 0.62와 0.67로 나타났다(Fig. 5). 
즉, 모의 지표 유출량 및 부유사량의 NSE와 R2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정 과정이 잘 이루어진 것으

로 판단되었다.
볏짚이 적용된 시험포에서의 14회의 강우 사상에 대한

모의 지표 유출량과 실측 지표 유출량을 비교하면서 RdcQ
를 보정하였으며(Table 4), RdcQ가 33%일 때 NSE와 R2가

0.79와 0.82로 나타났다(Fig. 6). 그리고 이 때 실측 부유사
량에 대한 모의 부유사량의 NSE와 R2는 0.82와 0.84로 나
타났다(Fig. 7). 즉, 모의 지표 유출량이 잘 보정되었을 때, 
부유사량과 관련된 모형의 매개변수 보정과정을 거치지 않

고 실측 부유사량에 가까운 부유사량이 모의되었다. 다시
말해, 서론 부분에 언급된 선행연구(Jang et al., 2010; Lee 
et al., 2014)에서는 USLE P에 의해 최적관리기법에 의한

부유사량 저감을 모형에 반영하였으나, 최적관리기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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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measured and simulated values using 
CN and USLE C calibrations for 25 storm events 
at the control plot

Date Measured
flow (m3)

Simulated
flow (m3)

Measured
sediment (g)

Simulated
sediment (g)

2010.10.2. 0.33 0.00 186.20 0.17 
2011.4.30. 0.09 0.90 150.48 270.30 
2011.5.9. 0.16 0.04 127.30 8.99 
2011.5.10. 2.23 0.34 1150.98 67.97 
2011.6.23. 0.87 1.46 814.60 437.10 
2011.6.25. 3.31 2.17 1035.11 868.70 
2011.6.27. 0.02 0.00 0.71 0.00 
2011.6.29. 5.79 5.45 2413.27 2180.00 
2011.7.3. 2.14 1.50 552.12 449.60 
2011.7.7. 0.43 0.00 532.47 0.40 
2011.7.8. 0.79 0.21 286.06 41.02 
2011.7.11. 0.45 0.00 40.41 0.00 
2011.7.12. 0.41 0.00 83.68 0.00 
2011.7.14. 2.51 1.37 660.58 409.60 
2011.7.15. 0.60 0.00 148.69 0.00 
2011.7.16. 0.64 0.00 163.13 0.00 
2012.6.30. 0.18 2.39 118.13 957.30 
2012.7.6. 0.16 0.59 73.05 117.30 
2012.7.11. 0.18 0.00 10.51 0.00 
2012.7.13. 0.16 0.52 102.90 103.20 
2012.7.14. 0.17 0.00 84.37 0.11 
2012.7.15. 0.20 0.29 64.29 57.44 
2012.9.17. 0.53 0.81 315.70 243.00 
2012.10.22. 0.08 0.04 22.88 3.62 
2012.10.27. 0.22 0.09 30.52 18.33 

Mean 0.91 0.73 366.73 249.37
Standard 
deviation 1.34 1.22 536.24 482.89

Table 4. Comparison of measured and simulated values using 
RdcQ calibration for 14 storm events at the control plot

Date Measured
flow (m3)

Simulated
flow (m3)

Measured
sediment (g)

Simulated
sediment (g)

2011.4.30. 0.00 0.30 0.68 59.45 
2011.5.9. 0.02 0.01 10.36 1.49 
2011.6.23. 0.07 0.48 20.19 144.40 
2011.6.25. 0.91 0.72 116.78 214.90 
2011.6.27. 0.00 0.00 0.00 0.00 
2011.6.29. 1.65 1.80 708.34 538.90 
2011.7.3. 0.59 0.49 142.97 148.40 
2011.7.7. 0.14 0.00 108.33 0.13 
2011.7.8. 0.17 0.07 12.63 13.54 
2011.7.11. 0.06 0.00 5.18 0.00 
2011.7.12. 0.11 0.00 2.10 0.00 
2011.7.14. 0.86 0.45 231.12 135.40 
2011.7.15. 0.24 0.00 56.64 0.00 
2011.7.16. 0.20 0.00 35.65 0.00 

Mean 0.36 0.31 103.64 89.76
Standard 
deviation 0.48 0.50 187.24 149.03

Fig. 4. Scatter plot of measured and simulated flow using 
CN calibration at the control plot.

Fig. 5. Scatter plot of measured and simulated sediment using 
USLE C at the control plot.

Fig. 6. Scatter plot of measured and simulated flow using 
RdcQ calibration at the straw-applied plot.

한 유출량 저감 효과가 수문 모형에 반영이 되면 동시에

최적관리기법에 의한 유사량 저감이 수문모형에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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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catter plot of measured and simulated sediment using 
RdcQ at the straw-applied plot.

4. Conclusion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총 25회의 강우사상

에 대해서, 대조구와 실험구에서 모두 지표 유출량과 부유

사량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표 유출량
이 증가할 때 부유사량이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지표 유출

량을 감소시킬 경우 부유사량을 감소하였다. 볏짚으로 지표
를 피복할 경우, 강우 시 지표의 교란을 방지하기 때문에

침투량을 증가시키고 지표 유출량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감
소된 지표 유출량에 의해 적은 양의 부유사량이 발생한다. 
따라서 수문 모형을 이용할 때 이러한 과정을 고려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문 모형에는 부유사량에 관련된 매개변수가 존재하며, 
볏짚에 의한 부유사 저감량을 보정하기 위해서 매개변수의

보정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지표 유출량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졌을 때, 부유사량에 관련된 수문 모형

의 매개변수의 보정과정이 필요 없이 모의 부유사량이 실

측 부유사량에 근사하였다. 다시 말해, 시험포에서의 수문

거동을 모형에 잘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볏짚의 지표피복에 의한 부유사량 저

감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지표 유출량이 33% 저감되도록
수문 모형에 반영하였을 때, 부유사량과 관련된 모형의 매

개변수의 보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측 부유사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부유사량이 모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기존의 몇몇 연구에서는 유출량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최적관리기법에 의한 유사량 저감효과가

이루어졌으나, 수문모형 내에서 부유사량 모의 과정이 유출
량과 관계가 된다면 최적관리기법에 의한 유출량 저감 효

과가 먼저 반영이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수문모형에서 볏짚에 의한 유출량

저감율을 33%로 하였을 때 수문모형에 의한 모의치가 실

측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부유사 저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의 수문모형 적용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며, 다른 수문모형에 적용할 때에는 본 연구

결과의 유출량 저감율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본 연구 수행 기간 동안에는 태풍과 같은 큰

강우사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풍 등을 포함할 가

능성이 있는 장기간에 대한 최적관리기법에 의한 유사 저

감 효과에 대해서는 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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