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30권 제1호 (2022. 1)

119

● 요   약 ●  

지하수라는 수자원의 관리를 위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여 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지하수 

정보 제공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초 데이터로는 지역별, 용도별, 연도별 지하수 이용 정보를 사용

하였고, 또한 지하수 이용의 허가 신고현황과 전국 지하수 관련 업체 분포에 관한 자료를 활용했다. 이를 통해 

허가 정보와 관련 업체의 수, 부담금의 액수, 연도별 경향성을 지하수 이용량과 연관지어 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결과적으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나 관련 업체의 분포가 합리적이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정책적 보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키워드: 데이터베이스(Database), 지하수(Groungwater), 

사용 현황(Status of Use), 정책 보완(Policy Sup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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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지하수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자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지하수의 

관리와 부담금 징수는 각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어 일관성있고 

통합된 지하수 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지하수와 

관련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지하수 정보 제공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II. Preliminaries

1. 기존 연구와 비교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에서 발간한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설” 에서는 전체적인 지하수 이용량 실태를 파악하고 적정 개발 

가능량과 실제 이용량 간의 상호 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서울시

정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한 “지하수 보전구역 선정 및 관리” 에서는 

지하수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들을 선정하여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처럼 지하수의 이용량과 오염에 관련해 조사한 자료는 

존재하지만, 자세한 사용현황을 이와 연결하고 세 자료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지 않는다면 유용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하수의 사용 현황을 세부적인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알아보고, 이를 이용 부담금, 허가 현황, 관련 업체와 연결하

여 각 자료들 간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Big Data Sources 

지하수 정보 제공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수

자원공사에서 제공하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용도별 부과 징수실적과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 등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1, 2].

III. The Proposed Scheme

1. System Schema 구성에 대한 설명

본 연구에서 설계하고 구축한 지하수 정보 제공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Schema를 Fig.1에서 도시하고 있다. 지하수의 연도별, 

지역별, 세부용도별 이용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useSubAreaHistory, 

useSubArea, useSubArealife, useSubAreafarm,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30권 제1호 (2022. 1)

120

useSubArea-industiral, useSubAreaEct 데이터를 추가하였다. 또한 

개발 가능량 대비 실제 이용량 데이터인 Use를 추가하였다. 마지막으

로 허가 정보, 관련 업체, 부가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permissionArea, companyArea, useCharge, useSubCharge 데이

터를 추가하였다.

허가 정보, 관련 업체, 부가금 등의 데이터들로 정보를 얻을 때는 

useSubArea의 area를 기본키로 설정하여 관계를 형성하였고, 지하수

의 세부적인 이용정보를 얻을 수 있는 useSubAreaHistory, 

useSubArealife, useSubAreafarm, useSubArea-industiral 데이터

들은 subarea를 기본키로 설정하여 연결하였다.

Fig. 1. System Schema for Groundwater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2. 지하수 이용량과 부담금 간의 관계 

지하수의 이용량과 이용 부담금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용정보 데이터인 use와 부담금 징수 정보를 제공하는 

useSubCharge 데이터를 연결하였다. 쿼리문은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이 많은 순으로 지역을 정렬하고, 각 지역의 부과금을 카테고리

별 (생활/공업/기타)로 실행한 결과를 Fig.2에서 보여준다. 지하수 

부과금은 정부의 의무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아니며,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행되고 있었다. 부과금 자체를 징수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었다. 따라서, 이용량이 높음에도 부과금은 전혀 

징수되지 않는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음을 데이터로부터 알 수 있었다.

Fig. 2. Status of Use and Charge by the District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지하수 관련 업체들이 지역별로 불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시사점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징수하는 주체가 

각 지자체인 탓에, 국가 단위에서 보면 이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불균등

하게 징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전 지역을 

통합한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준의 논리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서 자료상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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