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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침수모델을 이용한 홍수대응 방재시설 시뮬레이터 설계 및 

프로토타입 개발

서성철*ㆍ김의환**ㆍ박형근***

Seo, Sung Chul*, Kim, Ui Hwan**, Park, Hyung Keun***

Flood Response Disaster Prevention Facility Simulator Design and 

Prototype Development Using Spill and Inundation Model

ABSTRACT

Global climate change is increasing, and the damage and scale of localized torrential rains are increasing. Pre-flood analysis simulation 

results should be derived from rainfall data through rainfall forecasts to prevent flood damag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use and management of flood response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through immediate decision-making. However, methods using 

spills and flood models such as XPSWMM and GATE2018 are limited due to professional usability and complex analytical 

procedures. Prototype (flood disaster prevention facility simulator) of this study is developed by calculating rainfall (short-term and 

long-term) using CBD software development methods. It is also expected to construct administrator and user-centric interfaces and 

provide GIS and visible data (graphs, charts, etc.).

Key words : XPSWMM, GATE2018, Flooding analysis, Prototype

초 록

글로벌 기후변화로 국내 이상기후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상기후로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와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침수피해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강우예보를 통한 시강우데이터를 통해서 선제적인 침수분석 모의결과를 도출하고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홍수대응 방재시설

의 활용과 관리를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XPSWMM, GATE2018과 같은 유출 및 침수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은 전문적인 사용능

력과 복잡한 분석절차로 사용에 대한 한계성이 존재한다. CBD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을 이용 강우량(단기, 장기) 등의 산정을 통해 홍수대응 방

재시설 시뮬레이터 프로토타입 개발하며, 관리자 및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GIS데이터 및 가시적 데이터(그래프, 차트 등)를 제

공하여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국지성 집중호우 침수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및 기초데이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색어 : XPSWMM, GATE2018, 침수분석, 프로토타입

시공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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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배경은 글로벌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이상기후 증가와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빈도 및 피해규모 증가이다. 지구의 표면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1 ℃ 상승했으며(IPCC, 2021), 

지구표면 온도 상승으로 국내 강우현상이 불규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020년에는 수도권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발생

시켰다(KMA, 2016; KMA, 2017; KMA, 2020).

국내 불규칙적 강우현상으로 충청북도에서는 2000년대 이후부

터 집중호우 및 태풍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역대 

최장 장마 기간인 54일을 기록했다. 2020년 6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충북 내 청주관측소는 739.8 mm/day 강수량을 기록했다. 

본 이상기후로 사망·실종 13명, 이재민 1,235명, 산사태 및 침수로 

도로·교량 235곳 등 총 2,77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Kim 

et al., 2020). 국내 수도권과 지방에서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발생하

는 피해빈도 및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적응 실패로 발생하는 기능적 손실은 해당 지역의 연쇄 

효과를 발생시키며,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한다. 이러한 피해는 

기반시설의 구조적 파괴, 사망자 발생 및 사회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Collins et al., 2011). 이러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침수분석을 통한 조치가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출·침수모델을 이용하여 홍수대응 방재시설 

시뮬레이터 설계 및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것이다. 프로토타입 

개발을 통해서 현재까지 즉각적인 결과도출이 어려웠던 유출·침수

모델의 결과를 즉각적으로 도출하여 홍수대응 의사결정을 간소화

하고 모델사용을 전문지식 없이 사용이 가능하게 개발하여 실제적

인 범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범위에서 프로토타입 구현 데이터의 시간적 범위는 2017

년 7월 16일 00:00~20:00의 시강우 데이터이며, 공간적 범위는 

월운천 하천으로 무심천의 지류로서 동경 127˚29´51″~127˚33´4

1″, 북위 36˚35´36″~36˚38´45″이다. 본 하천은 청주시 상당구 

낙가산과 선도산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유하하다가 상당구 월오

동 서원교 지점에서 유향을 남서쪽으로 바꿔 유하하며 무심천으로 

유입된다.

본 프로토타입 개발 연구방법은 CBD (Component Based 

Development) 소프트웨어 공학적 방법을 이용, 홍수대응 방재시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문학적인 결과정보와 GIS 기반의 침수상황

을 통해서 훙수대응 방재시설 시뮬레이션을 개발하는 것이다. 시뮬

레이터는 XPSWMM, GATE2018 모델의 출력정보를 기반으로 

수행되며, 선정된 모델의 활용성을 위하여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의 

입력자료의 자동화 및 다양한 기능을 검토하여 시뮬레이터에 반영

한다. 침수분석결과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지형자료, 강우자료 및 

기타 자료를 입력하여 대상 지역의 물리적 공간성과 강우의 시간적 

변동성을 제시한다. 또한, 관리자 및 사용자 중심의 모형입력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한 연구흐름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선행연구 및 관련문헌 고찰을 통한 XPSWMM 및 GATE2018 

모델의 적용성을 확인한다.

둘째, XPSWMM 및 GATE2018의 출력결과와 강우분석모듈 

출력값을 연계 가능한 연계모듈 및 데이터 구조 설계 및 적용한다.

셋째, 기능요구사항(분석정보 가시화 기능, 모의결과 그래프 및 

차트 결과)을 고려한 데이터, 화면설계를 통해서 결과값을 가시화 

기능 설계 및 개발한다.

넷째, 도출된 결과값을 토대로 실제 XPSWMM 및 GATE2018 

모델의 결과값을 비교분석하는 검증 및 테스트 단계를 통해서 

본 프로토타입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Fig. 1은 본 연구에서의 프로토타입 개발흐름이며, 프로토타입 

내 XPSWMM, GATE2018, 강우분석모듈을 통한 설계로 구성되

어있다. 

2. 연구동향

2.1 XPSWMM

XPSWMM 모형은 미국 XP Software에서 EPA SWMM 모형

을 사용자 측면을 고려하여 메인 엔진 구성은 SWMM 모델과 

Fig. 1. Prototype Development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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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으며, 기본적으로 도시유역 또는 배수를 가지고 있는 유역 및 

하수도 관망을 포함하는 도시유역에 대한 유출모의가 가능한 모델

이다. 단일 및 연속 강우에 의한 계산이 가능하고 강우간격 설정이 

가능하다. 복잡한 관로 설정과 도시 유역에 강우로 발생하는 유출량

과 배수관망에서 유출량 추적 및 저류량, 월류량 등을 산정가능하다.

국내 도시침수 모의관련 연구의 60 % 이상은 SWMM모형을 

이용하고 있으며(Lee et al., 2022), Lee and Yeon(2008)은 

XPSWMM모형을 이용 배수시설 부족과 외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해석을 수행하여, 건물의 영향이 고려된 시간대별 침수심, 

침수면적을 산정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Cho et al.(2011)은 2009년 

부산 집중호우로 침수가 발생한 BEXCO 및 센텀시티 주변 침수사

례를 대상으로 건물 및 도로가 2D 침수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도로 및 건물의 영향을 고려한 침수해석이 

비고려한 경우 대비 19 % 이상의 침수적합도가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Lee et al.(2008)은 SWMM을 이용해 빈도별 홍수량

을 산정하였으며, UNET 모형과 연계하여 홍수위를 산정하고 결과

값을 3D 지형공간과 접목하여 침수지역 범위와 정도를 평가하였다. 

2.2 GATE2018

GATE2018 모형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중소규모 간척사업지구 

배수갑문 제원 결정을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설물의 처리능력과 

규모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강우 또는 유량에 의해 지구 내의 침수량과 

침수형태를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시설물(배수문, 배수갑문, 배수장 

등)을 계획하고 검토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모형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물 및 시설물의 종류는 Sluice Gate, Flap Gate, Pump 

Gate, Box 암거, 원형 암거, 원형 잠관, 물넘이로 총 7가지가 있다.

Hwang et al.(2012)는 GATE2018을 이용하여 고정 및 임의시

간 확률강우량에 따른 농경지 배수 영향을 분석하였다. Lee(2019)

는 GATE2018을 이용하여 예보강우의 시간분포에 따른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간대별 대상지역에 대한 침수 확률을 산정하였다.

기존 XPSWMM, GATE2018 모델 연구는 모델의 적용 및 

사용중심의 연구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프로토타입 연구의 목적이 있다.

3. 침수분석 시뮬레이션 시스템 설계

3.1 CBD (Component Based Development) 개발 방법

소프트웨어 개발주기를 소프트웨어 공학에 적용한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활동, 절차, 기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CBD (Component Based Development) 방식을 이용하여 

홍수대응 방재시설 프로그램 개발과 소프트웨어 생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는 

CBD 개발방법을 이용하였다. 컴포넌트 단위의 모듈(Module)을 

조립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모듈 및 컴포넌트 조립 방식을 이용하

였으며, 개발된 컴포넌트의 재사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객체지향

으로 개발하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모델을 선정하고 모형의 

입력과 출력 모형의 배경,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발 아키텍처를 제시하였다.

홍수대응 방재시설 프로그램은 대상지역의 침수 정보를 생산하

기 위해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이 아닌 입력 파일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제시하며, 입력자료의 간소화를 통해 입출력 

정보 생산을 위해 Stand-alone 방식으로 개발하였으며, 프로그램 

이용자의 가독성과 편의성을 위해 모형의 입출력 정보 관리 기능은 

화면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화면을 정의하고, 시스템 모듈은 모듈 

간에 약한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여 모듈의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프로그램의 기능은 모듈화를 통해 기능을 세분

화하여 개발 생산성과 재사용성을 높여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설계 기법을 적용하였다. Fig. 2는 프로토타입을 구성한 제어 및 

실행모듈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3.2 데이터베이스 설계

홍수대응 방재시설 프로그램 구현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능 및 컴포넌트 간의 데이터 공유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대용

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지 않고 비교적 가벼운 파일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며.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시

스템에 비해 대규모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홍수대응 방재시설 

프로그램 규모에서의 처리속도는 가용 가능하다. 강우정보, 지역정

보, GIS정보를 기반으로 유출입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분석데이

터를 도출한다. FIg. 3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적 설계안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Fig. 2. Modul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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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강우량 산정

강우현상은 기상 및 지형적인 자연요소에 따라 변화의 폭이 

넓어 이를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수문학

적으로 이용되는 강우에 대한 해석은 해당 지점의 과거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통계학적인 기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확률강우량 또는 

강우빈도 해석을 실시하고, 적합도 검정기법을 바탕으로 선정된 

최적분포형의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3.3.1 임의시간 지속기간별 연최대강우량 산정

과거 설계강우량 산정 시 지속기간을 대표 지속기간 하나로 

결정하였으나, 최근에는 첨두홍수량 또는 저류용량을 최대로 하는 

강우지속기간인 임계지속기간(Critical Duration) 개념이 도입되

어 최대한 많은 지속기간의 강우량 자료를 수집이 필요하며. 본 

프로토타입 개발 연구를 위해 청주기상지청과 천안기상대에서 각

각 1967년과 1973년부터 관측된 강우자료를 바탕으로 지속기간별 

최대강우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3.3.2 임의시간 지속기간별 연최대강우량 산정

강우강도식 산정에 필요한 지점 확률강우량은 임의시간 지점 

확률강우량으로써, 산정된 지속기간별 고정시간 지점 확률강우량

을 분단위의 임의시간 지점 확률강우량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MOLTMA, 2012). 이와 같이 고정시간 강우량 자료를 임의

시간 강우량 자료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고정시간-임의시간 환산계

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활용되고 있으며(MOCT, 1999), 환산계수

와 이를 활용하여 도출된 회귀식은 Eq. (1)과 같다. 여기서, Y는 

환산계수, X는 고정시간(hr)이다. 

 (1)

임의시간에 대한 지속기간별 최대강우량은 시간 단위 강우 자료

를 바탕으로 산정된 강우량의 고정시간에 대한 지속기간별 최대강우

량에 고정시간-임의시간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지속

기간 10분 및 60분 연최대강우량은 자료의 신뢰도 및 분석의 정확도

를 높이기 위하여 10분 단위 강우 자료로부터 직접 산정하였다.

3.3.3 강우빈도 해석을 통한 확률강우량 산정

확률강우량은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방재연구소에서 개발한 

FARD2006 모형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입력자료는 기상청 관할 

청주, 천안 관측소의 지속기간별 강우기록에 대하여 임의시간 지속

기간별 최대강우량을 적용하였으며, 각 관측소의 관측 기록을 바탕

으로 고정시간 지속시간별 최대강우량을 산정하고, 이에 고정시간-

임의시간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임의시간에 대한 최대강

우량 산정하였다. 확률 가중 모멘트법을 활용하여 매개변수를 추정

하였으며, 적합도 검정을 통해 Gumbel 분포에 의한 강우량을 

확률강우량으로 산정하였다. 

3.3.4 확률 강우강도식 유도

임계지속시간의 홍수유출분석을 위해서는 대상유역에 따라 10

분 또는 15분 단위의 지속시간별 확률강우량 자료가 이용되며. 

홍수 도달시간이 아주 짧은 소유역에서 유출분석을 실시할 경우 

더 짧은 지속시간의 확률강우량이 이용된다. 지속시간별 확률강우

량을 강우강도로 변환한 후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Talbot, Sherman, Japanese, General 형의 4가지 유형에 대해 

최소자승법으로 재현빈도별 강우강도-지속시간의 관계식을 구하

였으며, 식은 다음 Eqs. (2)~(5)과 같다.

Talbot 형 



(2)

Sherman 형 



(3)

Japanese 형 
 


(4)

General 형 


 


(5)

여기서, I는 강우강도(mm/hr), t는 강우지속시간(min), a, b, c, 

d, e, f, g, h, i, j는 지역상수이다. 

3.3.5 면적확률강우량

강우가 발생하고, 호우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강우량은 

감소한다. 또한, 유역에 내린 총 강우량을 유역면적으로 나누어준 

면적강우량을 통하여 유역 전체의 등가 우량깊이 추정이 가능하다. 

이때, 유역의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면적강우량은 점점 작아지게 

된다. 이처럼 강우의 공간분포 및 이동 등으로 인하여 유역 전체에 

동일한 강우량을 기록하지는 못하므로 면적강우량은 지점강우량보

Fig. 3. Databas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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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확률강우량은 지점확률강

우량과 면적확률강우량으로 구분되며, 유역면적이 25.9㎢ 이상에

서 면적확률강우량을 적용했으며, 산정된 지점확률강우량에 면적

우량환산계수(Areal Reduction Factor, ARF)를 곱하여 면적확률

강우량을 산정하였다.

3.3.6 장단기 강우량

산정된 확률강우량은 시간분포를 통하여 설계홍수량 산정에 

적용된다. 현재 주로 Huff 4분위법을 확률강우량 시간 분포에 

적용한다. Huff 4분위법은 강우량의 시간적 분포를 나타내는 무차

원 시간분포곡선에서 우량의 최대량이 강우 초기 1/4 구간에 위치한

다면 1분위, 2/4 구간에 위치하면 2분위, 3/4 구간에 위치하면 

3분위, 마지막 구간에 위치하면 4분위로 규정한다. Huff 4분위법 

중 강우의 초기손실이 많은 1, 2분위는 확률강우량에 따른 홍수량이 

낮게 산정된다. 설계홍수량의 과소 산정을 피하기 위하여 3분위법

을 채택하여 적용한다(MOLTMA, 2012). 본 연구에서 적용되는 

Huff 분위는 3분위이다. 

장기 모의는 1년 이상의 강우 정보를 활용하여 일단위의 유출 

모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강우는 기상청에서 계측한 32년

의 일강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사용자 또는 모델링 

목적에 따라 1년단위의 강우량 정보를 이용한다. 장기 모의를 위한 

강우자료는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포털(KMA, 2022)의 69개소 

관측지점, 1988년부터 2019년까지 32개년의 일 단위 강우량 자료

를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 세부적인 강우 정보로는 동년 동월 동일의 

평균풍속, 온도, 상대습도 자료를 수집하여 이용하였다.

3.4 프로그램의 입출력 설계

홍수대응 방재시설 프로그램에 입력되는 입력정보와 출력정보, 

중간과정에 발생되는 분석 정보를 설계하고 사용자 측면에서는 침수 

및 유출모의에 필요한 지형정보인 토양도, 토지이용도, 지점 정보 

등을 입력하여 GIS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Fig. 4는 시뮬레이터

로 입력되는 데이터와 출력되는 데이터를 도식화한 그림이다.

3.5 XPSWMM, GATE2018 모델 연계

대상 지역의 유출모의를 위해 1차원 관망해석을 수행하며, 관망 

자료와 지형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2차원 침수해석을 수행한다. 

지형 자료를 격자를 구성하여 도시지역 내의 흐름을 모의할 수 

있는 TUFLOW 모듈을 기반으로 하여 XPSWMM의 결과인 .OUT 

파일과 2D 분석의 결과정보를 활용하여 GIS 기반으로 침수 결과를 

연계한다. Fig. 5는 XPSWMM 모델 연계 프로세스를 도식화한 

그림이다.

대상지역의 침수해석을 GATE2018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행하

며. 필요한 입력 자료인 강우, 유출량, 지형 자료 등을 입력 받아서 

입력자료로 활용한다. Fig. 6은 GATE2018 모델 연계 프로세스를 

도식화한 그림이다.

Fig. 4. I/O Design of Simulator

Fig. 5. XPSWMM Model Linkage Design

Fig. 6. GATE2018 Model Linkag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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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자료 입력을 위해서 기상청의 자료를 활용한 장단기 강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빈도별-지속시간별 강우강도를 활용한 

단기강우, 예전 실시간 강우량 정보를 활용한다. 배수유역 정보를 

입력하여 물의 흐름방향, 지표면 경사, 유입형태를 고려한 소유역을 

결정한다. 유역 유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강우-유출관계곡선 위해 

수치토지피복도를 이용한다.

유역 유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유역 특성인자 산정을 위하여 

수치표고모형(DEM), 토양도(Soil), 토지피복도(Land Use) 자료

를 연계하였으며, 토양도와 토지피복도를 활용하여 유출곡선지수 

값을 산정하여 유역특성을 고려하고 대상지역의 토이이용에 대한 

분석자료 연계하여 면적, 길이, 경사, 하천, 유출곡선지수 등의 

유역의 특성 연계하였다. 대상 지구에 설치되는 배수시설물 또는 

방재시설물에 대한 제원을 입력, 저장, 관리하여 배수에 필요한 

유량계수값을 계산하여 연계하였다.

4. 프로토타입 구현

4.1 대상지역 선정

홍수대응 방재시설 프로그램의 기능적 요구사항은 대상지역의 유출 

및 침수모의를 위하여 DEM, 침수흔적도, 토지이용도 등의 정보를 

관리하고 각 모형의 입출력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다. Fig. 7은 관리자 

및 사용자 측면에서는 가독성과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상유역

의 다양한 지형정보를 통해 모형의 입력자료를 생산하고 모형의 

출력자료를 보여준다.

4.2 XPSWMM 및 GATE2018 분석

XPSWMM 및 GATE2018에서 제시하는 분석결과 정보를 입

력하고 홍수대응 방재시설 시뮬레이터 UI 화면으로 출력한다.

Fig. 8은 XPSWMM, GATE2018 모의결과 출력화면이며, 

대상지역의 유출모의결과(유출량, 수심), 침수모의결과(침수심, 침

수지역), 결과 및 보고서 출력 및 GIS 기반의 모의결과 표출과 

대상지역 분석 가능하다.

4.3 침수구역 시뮬레이션 결과

우수·관수·침수모델을 이용하여 청주시 월운천 일대의 저류조 

설치 유무에 따른 내수침수를 분석하였다. 침수모의는 저류조 설치 

전후로 강우발생 후 30분, 50분, 70분, 90분, 110분, 130분, 150분

으로 모의하였으며, 침수면적, 침수심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Fig. 9와 같이 저류조 설치 전과 후를 비교했을시 시간이 경과하

면서 저류조 설치 전은 침수면적이 증가하는 반면, 설치후는 60분까

지 증가하다 그 이후는 면적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모의 되었다. 

침수면적의 차이는 최대 1,675㎡로 모의되었으며, 저류조 설치에 

대한 침수저감은 있는 것으로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홍수대응 방재시설 

시뮬레이터 프로토타입 개발이다.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우예보를 통한 시강우데이터를 통해서 선제적인 침수분석 모의

결과를 도출하고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홍수대응 방재시설의 

활용과 관리를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 XPSWMM, GATE2018과 

같은 유출 및 침수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은 전문적인 사용능력과 Fig. 7. Topographic Map of Target Area

Fig. 8. XPSWMM (Up). GATE2018 (Dow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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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분석절차로 사용에 대한 한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홍수대

응 방재시설 시뮬레이터 프로토타입 개발을 통해서 관리자 및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GIS데이터 및 가시적 데이

터(그래프, 차트 등)를 제공하여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국지성 집중

호우 침수대응을 위한 시뮬레이터 개발을 위한 프로토타입을 개발

하였다.

개발된 프로토타입 구현을 통해서 입력자료와 출력자료의 DB구

조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과거강우 데이터 및 방재시설 정보를 

이용하여 프로토타입 구현을 통해 결과값을 도출하였다. 프로토타

입을 통해 도출된 결과값은 XPSWMM 및 GATE2018 침수모의결

과와 같으며, 관리자 및 사용자 중심의 DB구조와 UI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침수모의 결과 도출을 위한 툴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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