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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본 연구에서는 우량 수위 유량 등에 대한 근대적인 수문조사의 역사가 년 월에 시작되었음을 고문, , 1911 4

헌을 통해 분석하였고 년이 우리나라 근대 수문조사 주년이 되는 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거 약, 2011 100 .

년간의 수문조사 역사를 기간별로 제 기에서 제 기까지로 구분하여 각 기간별 발전상황을 정리하였다100 1 5 .

년에 발간된 조선하천조사서에 나타난 우리나라 주요하천의 최심하상고와 현재의 최심하상고를 비교한1929

결과 과거 약 년 동안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하상이 저하된 것을 확인하였다, 70 80 .～

핵심용어 수문조사 수위 유량 최심하상고핵심용어 수문조사 수위 유량 최심하상고핵심용어 수문조사 수위 유량 최심하상고핵심용어 수문조사 수위 유량 최심하상고: , , ,: , , ,: , , ,: , , ,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우리나라 수문조사의 역사는 조선시대 측우기와 수표에서 시작된다 측우기와 수표에 기록된 수문자료는.

조선시대 국가 통치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되었고 현재에도 과거 수문현상의 분석을 위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근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수문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까지 수문조사에 대한 역사가 구

체적으로 정리된 적은 거의 없다 역사학적 측면에서 수문조사의 역사가 다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수문.

조사 관련 부분에서도 과거 역사에 대한 분석은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의 수문조사.

관련 고문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수문조사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근대 수문조사의 시점과 발전 내역에 대,

해서 살펴보았다.

근대 수문조사의 시작근대 수문조사의 시작근대 수문조사의 시작근대 수문조사의 시작2.2.2.2.

우리나라 수문조사의 역사는 년에 청계천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 수표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같1441 .

은 해에 세계 최초로 측우기도 개발되었다 년을 기준으로 년은 우리나라 수문조사 역사가 년이. 1441 2009 568

되는 해이다.

근대적인 우량측정은 년에 부산 목포 인천 등 개 지점에서 시작되었고 건설부 기상청에서는1904 , , 3 ( , 1963),

년에 근대 기상관측 주년을 기념한 바 있다 그러나 근대적인 수위 및 유량측정의 시초에 대해서는2004 100 .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적인 수위 및 유량측정의 시초를 조선하천조사서.

조선총독부 를 비롯하여 일제시대 수문조사 기록을 분석하여 확인하였다( , 1929) .

조선하천조사서에 의하면 년에 수위와 유량을 동시에 측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수위관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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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소 일람에 년 월에 경남 산청에 수위관측이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발행기관이나 연도가1911 4 .

불분명한 수위대장에는 년 월 일에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면 차탄리에서 체신국이 측정을 시작한 것으1911 4 1

로 기록되어 있다 현대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수문조사서 수위편 건설부 에는 산청지점에 대. ( , 1962)

한 기록이 년부터 남아있는데 각종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1912 .

한편 유량 측정은 년 수위와 동시에 시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총독부 금강 무한천, 1911 ( , 1929),

의 원평 지점에 대한 유량측정 기록이 남아있으나 수위관측소 설치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기

록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수문조사를 우량 수위 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위와 같은 기록을 바탕으로 하면 우리나라 근, , ,

대 수문조사는 년 월 일에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년은 우리나라 근대 수문조사1911 4 1 . 2011

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조선시대 수위측정을 시작으로 하면 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100 . 570 .

근대 수문조사의 발전근대 수문조사의 발전근대 수문조사의 발전근대 수문조사의 발전3.3.3.3.

년에 시작된 수문조사는 년에 유량 수위1911 1917 ,

및 기상관측 홍수상황 등의 하천조사사항에 관한 하, ‘

천조사처무규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된다’ .

한강에서는 춘천 수위관측소가 년 월 고안1914 10 ,

갑 고안을 가평 청평천 수위관측소가 년 월에, , , 1914 11

최초로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금강에서는 용담 옥천, ,

년 월 강경 년 월 공주 년 월 부(1915 1 ), (1915 3 ), (1915 4 ),

강 년 월 규암리 년 월 수위관측소가 최(1915 5 ), (1915 6 )

초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만경강에서는 동지산. (1913

년 월 목천포 년 월 영산강에서는 서창11 ), (1913 12 ), ,

나주 영산포 사포 선암 남평 년 월 수위관측, , , , (1915 9 )

소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섬진강에서는 입석 년. (1915

월 낙동강에서는 산청 년 월 거룡강 진주 마1 ), (1911 4 ), , ,

진 정암 년 월 수위관측소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총독부 년 월 일에는 한강 인도, (1914 7 ) ( , 1929). 1918 8 14

교 현재의 한강대교 에서 수위관측이 시작되었다( ) .

조선하천조사서에 의하면 년을 기준으로 남북한에 모두 개소의 수위관측소가 운영되었으며 남한1929 186 ,

의 경우 한강 임진강 포함 개소 낙동강 개소 금강 개소 만경강 개소 영산강 개소 섬진강 개소( ) 30 , 31 , 16 , 19 , 9 , 6

등 개소가 운영되었다 조선총독부111 ( , 1929).

수위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일반과 자기로 구분되며 일반관측소는 하루에 회 수위표 목자판을 관측원2

이 직접 관측하는 방식이고 자기는 기록지에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일반관측소의 경우에도 지정홍, .

수위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매 시각 수위를 기록하였다 자기관측소의 경우에는 우물통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년대에도 버블식과 수은식 수위계가 사용되었다1920 .

현재 보관되어 있는 수위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년에 설치되기 시작한 수위관측소는 년대에, 1911 1920

는 전국에 개소 정도로 확대되었으며 년대에는 개소 정도가 운영되었다 년에서 년대 초기40 , 1930 50 . 1940 1950

까지는 전쟁의 영향으로 관측이 중단되거나 개소수가 줄어들었다가 년대 후반에 약 개소로 늘어나게1950 70

된다 년에는 약 개소로 급격하게 늘어나며 년대 초에는 개소 정도가 운영되었다 년에는. 1962 130 1990 200 . 1993

개소로 늘어나게 되고 그 이후 꾸준히 확충되어 년에는 개소 지자체 관측소 개소 제외 의 수위256 2006 477 ( 235 )

관측소가 운영되고 있다.

수위관측소 개소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근대 수문관측은 크게 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5

단된다 제 기는 년에서 년 년 으로 근대 수문관측이 시작된 시기이다 제 기는 년에서 년. 1 1911 1916 (5 ) . 2 1917 1940

년 으로 본격적인 수문조사가 수행된 시기이며 제 기는 년에서 년 년으로 전쟁으로 인한 수문(23 ) , 3 1941 1961(20 )

조사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거나 열악한 조건에서 수행된 시기이다 제 기는 년에서 년 년. 4 1962 1992 (30 )

으로 유역조사 수자원개발 등의 목적으로 수문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이며 제 기는 년부터 현재, , 5 1993

그림그림그림그림 1111 옛 구용산 수위관측소옛 구용산 수위관측소옛 구용산 수위관측소옛 구용산 수위관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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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로 다양한 측정방법 및 장비가 도입되고 관측지점수도 상당히 늘어난 시기이다 이와 같은 분류는 수위.

관측소의 양적 성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수문조사 결과에 대한 질적 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초기에 유량 자료를 생산하는 방법은 현재와 같이 유속과 하천단면적을 측정하여 수위별 유량을 산정하

고 이를 수위 유량관계곡선으로 작성하여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유속을 측정하는 방법은 정밀법 선- . ,

상정밀법 부자법 표면부자법 점법 선상 점법 결빙측정법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 현재와 상이한, , , 3 , 3 ,

면이 있다 수위 유량관계곡선의 경우 수위에 따른 구간분리와 기간에 따른 기간분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 ,

각 곡선식의 사용범위와 기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조선하천조사서에 의하면 년을 기준으로 남북한 전역에서 개 지점에 대한 유량측정을 실시하여 수1929 39

위유량관계곡선을 개발하였다 남한의 경우 한강 임진강 포함 개 지점 팔괴 동량 고안 인도교 호명 부평. ( ) 9 ( , , , , , ,

연천 현석리 전곡 낙동강 개 지점 낙동 왜관 현풍 진동 원동 독산 금강 개 지점 안남 정암 영산강, , ), 6 ( , , , , , ), 2 ( , ),

개 지점 마륵리 나주 회진 섬진강 개 지점 옥정리 송정리 등 개 지점에 대한 유량측정을 실시하였다3 ( , , ), 2 ( , ) 22 .

또한 공식유량측정 지점으로 남북한 전역에서 개 지점을 선정하였는데 남한에는 한강 개 지점 고안 춘천10 4 ( , ,

가평 청평리 금강 마어구 낙동강 왜관 원동 등 개 지점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 , , 7 ( , 1929).

한편 현재 보관되어 있는 유량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년대에서 년대초 까지는 약 개 지점, 1910 1930 10

에 대한 유량측정이 이루어졌으나 년대 후반에서 년대 초반까지는 유량측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1930 1950

한 것으로 파악된다 년대 후반에 다시 시작된 유량측정은 약 개 지점에서 실시되다가 년 본격적. 1950 10 1962

으로 측정되기 시작하여 연간 여개 지점에 대한 유량이 측정되었다 년대에 주춤하여 여개소로 줄어30 . 1970 10

든 유량측정 지점수는 년대에 여개소로 늘어나고 년대에는 여개소까지 늘어나게 된다 년1980 50 1990 100 . 2007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 지점에 대한 유량측정을 실시하고 있다157 .

수문자료는 몇가지 형태로 발간되었다 년에서 년까지는 조선총독부 관측소연보가 발간되었으며. 1915 1941 ,

년에서 년까지는 조선하천조사연보 조선총독부 가 발간되었다 년부터는 한국하천조1928 1940 ( , 1928 1940) . 1955～

사연보 내무부 토목국 가 발간되다가 년에 한국수문조사연보로 명칭이 변경되어 발간되기 시작하( , 1955) 1962

였다 건설부 연보 형태 외에도 년과 년에는 유량요람 조선총독부 광공국 년에는( , 1962). 1933 1944 ( , 1944), 1936

조선기상 년보 년에는 우량요람 조선총독부 광공국 이 발간되었다 년에는 한국하천요람 제30 , 1944 ( , 1944) . 1958

집 제 집은 확인 불가 내무부 토목국 년에는 한국하천요람 제 집 개정판 내무부 토목국2 ( 1 )( , 1958), 1960 1 ( , 1960)

이 발간되었으며 년과 년에 각각 한국수문조사서 수위편과 우량편이 발간되었다 건설부, 1962 1963 ( , 1962,

1963).

초기인 년 이후의 수문관측 기록을 살펴보면 예상외로 수문자료의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우1911 .

선 일 수위자료의 경우 결측이 거의 없다 동절기로 인해 결빙이 발생하는 지점의 경우에도 일자료 기록이.

잘 정리되어 있다 유량자료도 매우 잘 정리되어 있다 년에 발간된 유량요람 조선총독부 광공국. . 1944 ( , 1944)

에는 각 지점별로 일유량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과거 기록에 의한 하상변동 분석과거 기록에 의한 하상변동 분석과거 기록에 의한 하상변동 분석과거 기록에 의한 하상변동 분석4.4.4.4.

조선하천조사서 조선총독부 에는 당시에 측정된 하천별 최심하상고와 연도별 홍수위가 기록되어 있( , 1929)

다 조선하천조사서에 나타난 주요 하천의 최심하상고와 최근의 하상고를 비교하면 그림과 같다. .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강을 비롯한 대강의 하상은 년이래 대체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4 1929 .

한강의 경우 천호대교와 한강대교 사이는 년에 비해 년도가 약 가량 전반적으로 낮아졌으며 행1929 2002 5m

주대교 근처에서는 년에 비해 약 가량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일산 근처에서는 년에 비1953 5m . 1929

해 약 가량 높아졌다 낙동강의 경우 진동 부근은 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으나 수산과 삼랑진 사이5m . 1929

에서는 약 가량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구포와 하구 사이에서도 내외로 많은 차이를 보이5 6m . 5m～

고 있다 낙동강 하구에서 약 구간에서는 진동 하류부에서 일부 높아진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하. 90km

상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강의 경우에는 장암에서 강경까지 전반적으로 하상이 약 가량. 4 5m～

낮아졌으며 강경 하류부는 거의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영산강의 경우에는 나주를 중심으로 상하류에.

서 전반적으로 정도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3 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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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하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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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1953년 2002년

곡릉천 전류 일산 행주 한강대교 천호대교

그림그림그림그림 2222 한강의 하상변동한강의 하상변동한강의 하상변동한강의 하상변동

낙동강 하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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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2005년

진동원동 삼랑진하구 수산구포

그림그림그림그림 3333 낙동강의 하상변동낙동강의 하상변동낙동강의 하상변동낙동강의 하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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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2002년

강경하구둑 장암면

그림그림그림그림 4444 금강의 하상변동금강의 하상변동금강의 하상변동금강의 하상변동

영산강 하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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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1998년

나주하구

그림림림림 5555 영산강의 하상변동영산강의 하상변동영산강의 하상변동영산강의 하상변동

결 론결 론결 론결 론5.5.5.5.

본 연구에서는 년이 우리나라 근대 수문조사 주년이 되는 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거 년 동2011 100 . 100

안 우리나라 수문조사 시설이나 기술의 발전 상황을 일제시대 기록과 해방 후 기록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지난 년 동안 우리나라 수문조사는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다 년을 시점을 지나온 년의 역사를100 . 100 100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년을 준비해야할 중요한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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