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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의 여름은 기후변화로 인해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고 매년 침수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에서는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규 배수펌프장을 증설하고 있지만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하천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해 지속적
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있다. 따라서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기 위해 하천의 수위를 조절해야하며 배수펌프장의 유수지를 통
해 조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수펌프장으로 하천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새로운 배수펌프장 운영 방식을 제안하
며,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 부산시의 수영강과 온천천을 대상으로 SWMM을 사용해 시뮬레이션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수영강에서 평균 5216 m3의 침수가 저감되었으며, 온천천은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보완이 필요하였다. 온천
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간단하게 보완하여 재모의한 결과 온천천에서 평균 615 m3의 침수가 저감되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피해가 증가하는 도시하천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침수를 저감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Abstract  Guerrilla torrential rains during summer in Korea are increasing due to climate change and are
causing flooding every year. The government is expanding drainage pump stations to reduce flood 
damage. Still, damage continues due to the inability to control the river's water level caused by guerrilla
torrential rains. Therefore, the water level of the river must be adjusted to operate the drainage pump
station. This adjustment can be made through the running water of the drainage pump station. Along
these lines, this study proposes a new drainage pump station operation to control the river's water level
with a drainage pump station. As part of the study, simulations were conducted using SWMM for 
Suyeonggang River and Oncheon-Cheon in Busan, Korea,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The simula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average flooding of 5216 m3 in the Suyeonggang River
was reduced with the proposed implementation. However, the Oncheon-Cheon needed to be 
supplemented due to structural problems. Re-moisturizing by simply supplementing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Oncheon-Cheon reduced the flooding of an average of 615 m3 in it. Altogether,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of economically and efficiently reducing flooding in urban rivers where damage
is increasing due to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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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매년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도시화로 인한 불투
수 면적 증가로 도시 내 지표 유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
다. 매년 도시하천이 범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 또한 막대하다. 특히 한반도의 기후상황이 변화하
면서 여름철 장마가 점차 열대성 게릴라 강우로 변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발생한 이상호우로 도시하천이 범람하
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 또한 막대하다[1-4]. 특
히 부산과 같은 해안도시는 상류에서 내려온 유량이 집
중되고 바다의 조위에 따라 피해가 가중된다. 실제로 부
산에서는 2014년과 2020년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발
생하였는데 높은 조위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2014년에는 7명이 사망하고 부산의 고리원자력발전소 2
호기가 정지되었다. 2020년에는 한국에서 45명이 사망
하고 약 7,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한국의 여름은 
약 300 의 비가 30일 동안 내리는 우기가 존재했고 
하루에 200 가 넘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자주 발
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릴라성 집중호우를 대비한 정책
이 부족하다. 따라서 열대 기후로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부산과 같이 하천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하천의 범람을 막는 다양한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진우 등은 부산 기상관측
소에서 관측된 41개년(1975~2015년)의 강우 자료를 이
용하여 온천천, 빗물펌프장 등 4개 유역의 우수관망의 
유출특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첨두강우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첨두유출량을 예측하는 신뢰도가 도시 우
수관의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수계밀도를 계산하여 추정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5]. 또한 김성률은 온천천 유역
에서 배수펌프장을 서로 연계시키는 방법을 연구한 바 
있다[6]. 이정우 등은 선유3 배수펌프장 유역을 선정하여 
2003년도 주요 호우사상에 대한 내배수시스템의 유출특
성을 분석하였으며, 배수펌프장 설치 유무에 따라 우수
유출량을 배수관망을 통해 하류 하천으로 배수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하여 배수펌프장이 내수침수저감에 미치는 
여향을 평가하였다[7]. 길경익 등은 도시 소유역에 위치
한 배수펌프장의 집중호우 시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강우유출을 모의하기 위해 GIS 근간
의 강우유출 모의 모델인 HEC-HMS를 활용하였으며, 
2001년 7월 구리시에 발생한 집중호우에 대한 홍수유출
수문 곡선을 모의할 수 있었다[8].

심규범 등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율 증가와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첨두유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며 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수펌프장이 운영되
나 대부분 유수지 수위에 의해 펌프를 순차적으로 가동
하여 운영되고 있어 펌프운영조건에서 따른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 별로 월류량과 월류 발생지점을 
분석하여 신뢰도를 산정하였고 월류량 및 침수면적에 따
른 관계식을 산정하여 현재운영조건에서 모의된 수위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시나리오의 월류량을 회귀식에 적
용하여 침수면적 저감규모를 추정하였다[9].

장승재는 SWMM을 이용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강우
데이터와 관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시뮬레이션을 하
였다, 결과는 대상 지역에 대한 우수가 범람할 수 있는 
지점의 에측과 이 때 유출되는 유출량 및 유출지속시간
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손태석 등은 도
시지역의 내수침수 위험도 분석을 위하여 부산시 대표 
도시하천인 온천천을 대상유역으로 하여 SWMM모형을 
구축하고 각 소유역의 대표 우수관을 선정하여 강우에 
의한 도시하천 내수침수 위험 취약성 분석을 하였다[11].

Jiang 등은 도시 홍수 계획 및 관리 모델 중 하나인 
SWMM 모델을 채택하여 급속히 도시화된 중국 남부에
서 동관시의 도시 홍수를 시뮬레이션 했다[12]. 그 결과 
SWMM 모델은 도시 홍수 예보에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
지만 표면 유출 경로가 없기 때문에 도시 홍수를 정확하
게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Rabori 등은 반 건조지
역의 도시 홍수를 추정하기 위해 SWMM의 응용 프로그
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시 배수 시스템의 성능
도 조사하였는데 결과에 따르면, SWMM은 반 건조지역
에서 도시 홍수 추정을 위한 효과적이 도구였다고 하였
다[13]. Junaini 등은 기존 배수 시스템은 지역의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한 배수 하중의 증가를 수용하기에 적합
하지 않아 연구에서 배수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EPA-SWMM 5.1버전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
발하였다[14]. 이 모델은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각 유역 
면적, 배수 방류, 유역 깊이 및 수질으로부터 표면 유출
의 양과 품질을 계산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Kim 등은 
기후 변화로 인한 강우 강도와 홍수의 증가는 도시 지역
의 홍수 범람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특
히 배수시설이 부족한 중소도시는 대도시보다 홍수 범람
에 더 취약하다하여 EPA-SWMM과 HDM-2D를 사용하
여 한국에 위치한 두 개의 중소 도시에 대한 간소화된 도
시 우수 침수 시뮬레이션 모델리을 소개하였다[15]. 그 
결과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단순화된 침수 분석에서 
중소규모 도시의 소규모 도시 홍수는 추가 홍수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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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2시간 이내에 빠르게 전파되었으며 홍수 전파는 
도로, 바닥 또는 경사로 지형 장애물과의 상호 작용과 매
우 관련이 있었다고 하였다. Vassilios 등은 SWMM에 
총 16개의 독립적인 강우 이벤트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수문 및 오염물질 적재 모두에 대한 관찰된 데이터와 좋
은 비교를 보였다[16]. Wenjie 등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
한 침수로 인해 재산 손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며 도시 침수 모델링은 이러한 손실을 줄이는 효과적
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는 SWMM과 GIS기반의 분산
유수흐름 모델을 기반으로 한 간소화된 도시 우수 범람
시뮬레이션 모델을 소개하였다[17]. Choo 등은 기존 홍수 
예측 방법과 차별되는 방법으로 Flood-Nomorgraph를 
사용하여 실시간 홍수예측 방법을 제시했다[18].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기존 유역에 
설치되어있는 댐을 활용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Blazkova 등은 체코에서 대규모 유역에 있는 댐에 
대한 홍수 빈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19]. 
Badenko 등은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댐
을 다목적댐으로 변경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20]. 최근
에는 Choo 등은 기존 상수원 공급 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였을 때 하류 유역의 홍수저감율을 분석하였다
[21].

또한 우수저류조와 배수펌프장을 통해 홍수를 저감하
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Chen 등은 하류
에 위치한 펌프장 용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하류에서 
new flooding hot-spots이 생겨나고 하류 침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홍수 관리를 위해서 하류의 배수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22].

부산시에서는 계속 신규 방재시설물을 건설하지만 피
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부산시는 침수가 자주 발생
하는 수영강과 온천천 하류에 배수펌프장을 현재 15곳을 
건설하였다. 현재 배수펌프장은 배수펌프장마다 설치되
있는 수위계에 의해서 작동되며 하천의 수위는 고려되지 
않는다. 하천의 수위상승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하천이 
범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천으로 빗물이 배수되는 많
은 유역들이 배수 불가로 침수되게 된다.

또한 현재 부산시가 배수펌프장을 운영하는 방식은 각 
배수펌프장마다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비상시에는 
부산시청에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는데 이것은 모두 
사람이 모니터링해서 배수펌프장에 명령을 내리는 방식
이다. 게릴라성 폭우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데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
효율적이며 즉각 대응하기 힘들다.

따라서 기존의 배수펌프장 운영 방식을 기후변화로 일
어나는 게릴라성 강우에 맞게 변경해야하며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맞는 새로운 배수펌프장 운영 방식을 제시하
였다.

2. 연구유역 구성

2.1 개요
Fig. 1은 부산의 주요하천인 수영강과 온천천이다. 수

영강은 하천연장 28.6  , 유역면적 198.8 의 강
이며 수영만으로 배출된다. 수영강은 대부분의 유역이 
도심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큰 피
해가 발생한다. 수영강 하류 유역에는 약 570,000 명이 
살고 있고 인구 밀도가 높아 대부분의 차량들이 지하주
차장에 있기 때문에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크다.

Fig. 1. Study Area

온천천은 하천연장 14.13  , 유역면적 56.28 

의 강이며 수영강으로 유입된다. 대부분의 유역이 도심
지를 관통하는데 낙후된 구도심지들이다. 또한 온천천은 
불투수 면적이 약 49 %인데 대부분 하천을 둘러싸고 있
다. 따라서 온천천은 게릴라성 강우에 약할 수밖에 없으
며 온천천 하류는 평균경사 12.53 °로 경사가 낮고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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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폭은 약 49 로 수영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
에 매년 자주 범람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배수펌프장 운영방식 대비 새로운 
배수펌프장 운영방식으로 하천 하류지점의 수위를 추가
로 고려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이것을 Storm Water 
Management Model(SWM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배수펌프장이 작동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SWMM에 코딩
하였다. 전체적인 연구 흐름은 Fig. 2와 같다.

 

Fig. 2. Research Flow

2.2 강우데이터
강우데이터 입력을 위해 부산지역의 과거 10년 데이

터를 수집하였다.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KMA)에서 제공하는 Automatic 
Weather Station(AWS)를 통해 과거 강우데이터를 수
집하였다. AWS는 정부의 지상관측 Station이고 기온, 
강수, 바람, 습도, 기압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2013년~2021년의 1분 단위의 일일 데
이터이다. 그 중 강우량이 200 에 근접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3 연구유역도 구축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의 수영강과 온천천 유역 전체를 

SWMM으로 모델링 하였다. 하천 모델은 2014년(수영

강)과 2017년(온천천)에 측량된 도면을 부산시에서 제공
받아 구축하였다. 또한 유역경사, 불투수면적과 같은 유
역정보와 우수관망, 유역 내 배수펌프장에 대한 정보는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Information Disclosure 
Portal, Public Data Portal에 최신 자료를 요청하여 
입력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배수펌프장은 수영강 온천천 유역 
내에 있는 15개의 배수펌프장 중에서 5개소를 구축하였
다. 선정 기준은 첫째, 배수펌프장에 유수지가 존재하는
지다. 둘째는 하천의 하류에 있는지다. 그 이유는, 하천
의 수위가 내려갈 때까지 빗물을 저장할 유수지가 있어
야 하고, 침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들이 하류기 때문에 
하류의 수위저감을 목표로 시뮬레이션할 것이다. 그런데 
하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도달시간으로 인해 오차
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하류에 위치해 있는 배수펌프
장 모델들을 구축하였다. Fig. 3은 구축한 배수펌프장의 
위치와 침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위치도이다. Table 
1은 구축한 배수펌프장의 간단한 정보이다.

Fig. 3에서 표시한 침수 발생 지점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수집 가능한 피해 사례 중에서 하천이 범람
하여 발생한 피해를 정리한 뒤, 같은 구역에서 5회 이상 
피해가 발생한 지점들을 묶어서 표시한 것이다. 수영강 
온천천 합류 지점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
인 할 수 있고, Station 1 근처에서도 여러번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Point 1, Point 2
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였다.

Fig. 3. Pump station and flood analysis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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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Station Number

1 2 3 4 5
Reservoir Area

(m2) 10 400 500 38 1010

Reservoir Capacity 
(m3) 61 1200 1700 75 8500

Drainage Amount 
(m3/min) 100 784 100 44 1460

Table 1. Pump station parameter

2.4 알고리즘 구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배수펌프장 운영 방식은 

기존의 내수위를 고려하는 방식에서 하천의 수위가 위험
한 수준까지 상승하였을 때 유수지가 있는 배수펌프장의 
작동을 중단하여 하천의 유량이 빠져나간 뒤 재작동하는 
방식이다(Fig. 4).

Fig. 4. New pump station operation rule

Fig. 4와 같은 알고리즘을 SWMM의 ’Control‘ 기능
을 이용해 코딩하였으며 기존 배수펌프장 작동 방식과 
새로운 배수펌프장 작동 방식을 비교하였다. 기존보다 
복잡하지만 기존 펌프의 교체가 필요 없으며 현재 배수
펌프장의 시스템을 Fig. 4와 같이 작동하도록 프로그래
밍만 하면 된다. 따라서 새로운 배수펌프장 운영방식은 
비용적, 시간적으로 효율이 좋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SWMM을 통한 침수분석을 위해 
설계홍수위를 경계조건으로 두고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
리고 SWMM 모델에서는 HEC-RAS와 달리 유역에 유입
되는 유입량이 시계열 단위의 강우사상 입력을 통해 유
입량 계산이 된다. 따라서 Fig. 4의 알고리즘은 시계열 
단위로 작동이 된다.

3. 적용 및 결과

3.1 새로운 펌프 운영 방식의 효율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배수펌프장 운영 방식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Point 1, 2의 설계홍수위를 적용하였다. 
Station 3, 4, 5는 Point 1을 기준으로 하고, Station 1, 
2는 Point 2를 기준으로 한다. Fig. 5~6은 Point 1, 2
의 침수 저감량 그래프이다.

Fig. 5. Flood reduction of Point 1 
 

Point 1(Fig. 5)에서 평균 5216 만큼 침수가 저감
되었다. 6개의 강우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하였지만 
‘2018.09.05’, 경우에는 침수가 발생하지 않아 그래프에
서 제외하였다.

Fig. 6. Flood reduction of Point 2
 

6개의 강우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하였을 때 Point 
2(Fig. 6)에서 3가지 경우의 데이터에서만 침수저감이 
되었고, 평균 615 의 침수가 저감되었다. 하지만 3가
지의 데이터에서는 침수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4가지
이다.

(1) 온천천 유역의 불투수 면적은 약 49 %이고 대부
분 하천을 둘러싸고 있어 빗물이 하천으로 직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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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2) 온천천의 폭은 수영강에 비해 비교적 좁다.
(3) Point 2의 하상경사가 낮다.
(4) 온천천은 수영강으로 합류되기 때문에 수영강의 

수위가 상승하면 온천천의 방류가 늦어진다.
(5) Station 1은 부산의 대표적 구도심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유량을 온천천으로 배수한다. 하
지만 Table 1을 보면, 타 배수펌프장들에 비해 유
량을 저장할 유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것은 유입되는 유량을 대부분 바로 온천천으로 배수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온천천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배수펌프장 운영방식은 
배수펌프장의 유수지를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유수
지의 용량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Station 1의 경우는 
하천의 유량이 빠져나갈 동안 충분한 유량을 저장하기에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Fig. 6의 경우 같이 침수 저
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온
천천의 구조적 결함과 Station 1의 구조적인 결함을 보
완할 대책이 지방 정부에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 결함들을 보완할 시 침수저감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해 3.2절과 같이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
였다.

3.2 Point 2의 구조적 보완
앞서 기술한 Point 2에서 침수가 늘어난 이유는 온천

천이 침수에 취약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배수펌
프장 운영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온천천에는 간단한 구조
적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다. 온천천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Point 2 인근에 가상 스토리지 설치를 
가정하였다. 가상 스토리지는 Point 2에서 180   떨어
진 공원 지하에 설치하였으며 면적 50 에 높이 5.5 
의 작은 스토리지이다. 가상 스토리지의 침수를 막기 
위해 가상 스토리지의 수위가 4 를 넘으면 관로가 닫
히도록 코딩하였다.

가상 스토리지를 설치하여 Point 2의 구조적 문제를 
보완했을 때 침수저감량 그래프는 Fig. 7과 같다.

Fig. 6과 Fig. 7을 비교해보면 온천천에는 침수에 취
약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가상 스토
리지와 같이 조금만 보완하면 새로운 배수펌프장 운영 
방식으로 충분한 침수저감 효과가 있다.

Fig, 7. Flood reduction of Point 2 (applying 
structural problem resolution)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하천 침수를 줄이
기 위해 새로운 배수펌프장 운영 방식을 제안하고 
SWMM을 통해 분석하였다.

기존에는 유역의 내수위가 상승하면 배수펌프장이 작
동하였다. 하지만 하천 수위의 상승은 고려되지 않아 하
천 수위가 설계홍수위를 초과하면 배수펌프장이 기능을 
잃게된다. 따라서 하천 수위가 설계홍수위를 초과할 때 
유수지가 있는 배수펌프장의 작동을 중지한다면 하천의 
유량이 쉽게 배출될수 있다. 이 방법은 많은 시간과 비용
이 필요한 배수펌프장 건설보다 경제적이며 효율적이다.

본 연구는 SWMM으로 분석하였다. SWMM을 사용한 
이유는 유역의 침수 여부와 침수량이 도출되기 때문에 
직관적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역과 하천 
정보에 대해 상세한 입력이 가능하고 유역의 다양한 시
설물에 대해 입력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코딩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상황과 유사하
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한 강우데이터는 2013년 ~ 2021년의 일일 
강우데이터중 강수량이 200 에 근접하는 강우 데이
터 6개의 강우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Point 1은 평균 
5216 가 저감되었다. 이것은 하천 수위와 관계없이 
내수위만으로 운영하는 현재의 방식을 하천의 수위를 고
려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침수저감을 위해 필요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온천천의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었다. 온천천의 침수저감량을 분석한 Point 2는 
새로운 배수펌프장 운영 방식을 적용해도 일부 강우에서 
침수가 저감되지 않았다. 이유는 온천천의 불투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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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폭, 하상 경사, 수영강의 수위 때문이다. 이것을 작
은 가상 Storage로 보완하니 Point 2에서 평균 615 

의 침수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배수펌프장 운영 

방식은 도심지의 소하천이나 배수펌프장 유수지의 용량
이 적을수록 효과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가상의 
Storage로 보완했을 때 효과가 나타난 것과 같이, 구조
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해야 한다
고 판단된다. 실제로 부산광역시에서는 온천천의 구조적
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저류조 등의 건설을 지속
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천의 구조적 개선은 
침수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본 연
구를 바탕으로 배수펌프장에 대한 구조적 개선 및 새로
운 배수펌프장 운영 방식 적용 또한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새로운 배수펌프장 운영 방식은 기후
변화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지역에서 현재의 
배수펌프장 운영 방식보다 효과적으로 침수를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예측이 힘
들고 짧은 시간에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하천의 유량이 
빠르게 배수되지 않는 지역에서 자주 침수를 일으킨다. 
따라서 배수펌프장을 건설할수록 하천의 수위는 빠르게 
상승하며 하천으로 배수되는 모든 유역에서 침수가 발생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배수펌프장 운영 방식을 
온천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수저류조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산시는 지속적으로 우수저류조를 건
설하고 있기 때문에 온천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제안하는 새로운 배수펌프장 운영 
방식은 이미 건설되어 있는 배수펌프장을 이용하는 방법
이기 때문에 부산뿐만 아니라 하천 하류에 위치하여 홍
수에 취약한 세계의 도시들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배수펌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유역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배수펌프장이 작동을 중지
할 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유수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유역에서는 적용 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한다. 하지
만 본 연구가 기존 배수펌프장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침
수 저감 방법을 찾은 것처럼 다른 지역에도 적용이 가능
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침수 저감 방법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 논문을 통해 배수펌프장이 운영되고 있
는 많은 도시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피해가 발생하
는 지역이 개선되고, 연구가 발전되어 많은 도시에서 피
해가 감소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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