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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물은 인간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

한 요소로 인류의 역사는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하천에 접하면서 전개되어 왔다. 농경시대와 산업

화를 거치면서 풍부한 물의 공급이 더욱더 중요하

게 되었으며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에 따라 도시가

더욱 거대화 되면서 더욱 많은 물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폭발적인 물수요의 증가는 한 지역에서 얻

어지는 물만으로는 공급의 한계가 발생하고 물이

풍부한 지역으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수로 등을 통

해 물부족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되었다. 유량의

계절적 변화에 대해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

여 댐을 건설하고 이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하지만 하천에서의 과도한 취수, 댐건설, 유역간

물이동 등에 의한 향으로 하천유량의 감소에 의

한 건천화, 적정 수질 유지의 어려움, 수생태 건전

성의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하천유지

유량은 수량 확보에 대한 관심의 증가뿐만 아니라

수질 및 수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

었다. 2008년 개정된 하천법 이후, 하천유수를 취

수하여 이용(offsteam use)하는 소모성 용수이용

(consumptive use)인 생활, 공업, 농업용수와 주

로 하천으로부터 취수되지 않고 하천 내에서 이용

(instream use)되는 비소모성 용수이용

(nonconsumptive use)인 하천유지유량으로 구분

하여 하천 유량을 관리하고자 하고 있다. 하천유지

유량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

고 관심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물배분 측면에서의

우선순위는 기존의 소모성 용수수요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하천유지유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리권과의 조율 문제 및 물배분의

우선순위 부여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

호남평야가 위치한 새만금유역(만경강유역과 동

진강유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로 우리나라

근대화에 크게 기여한 면이 있지만 농업용수의 대

부분이 대규모 관개시스템에 의해 공급되면서 만경

강과 동진강의 본류뿐만 아니라 지류의 건천화가

심각하고 적정 수질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

천유지유량의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지만 기존의 농업용 수리권과의 조율문제 및 섬

진강과 금강유역의 유역간 물이동에 따른 물분쟁이

새만금유역의 하천유지유량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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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확보하는 현실적 대안

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원

고에서는 새만금유역을 대상으로 하천의 관리 실태

를 파악하고 하천유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수시설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 하고자 한다. 

2. 새만금유역의 물이용 현황

2.1 유역 현황

새만금 지역은 북위 35°40′46″~35°57′01″, 동

경 126°28′18″~126°51′07″사이에 위치하고 있으

며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2시 1군의 2개 동 2개 읍 15개 면을 포함하여 총

401㎢에 달한다. 주변지역에는 전주시를 비롯하여

익산시, 정읍시, 고창군 등과 인접하고 있으며 그림

1과 같이 새만금유역은 만경강과 동진강을 포함하

고 있으며 수질관리의 중요성으로 인해 2010년 현

재 만경강유역 33개와 동진강유역 21개의 측정망

이 운 되고 있다.

만경강은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과 소양면의 경

계인 원등산(EL. 713m)에서 발원하여 고산천, 소

양천, 전주천과 합류한 뒤 광활한 만경평야를 서측

으로 관류하여 서해로 유입된다. 유역면적 1,527.1

㎢, 유로연장은 77.4㎞의 유역특성을 갖고 있는 우

리나라 제8위(유역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하천이

다. 유역의 행정구역은 전라북도의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 5개 시군의 전부 및 일

부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1. 새만금유역 하천개황도와 하천수질측정망 현황(20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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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강은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국사봉

(EL. 543m)에서 발원하여 정읍천, 고부천, 원평천

등의 지류와 합류하고 서해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유역면적은 1,129.3㎞이며 유로연장 51.03㎞이다.

동진강 유역 내 국가하천의 평균하상경사는 동진강

이 1/2,300, 고부천이 1/3,600, 원평천이 1/3,000

로서 경사가 매우 완만한 상태이다.

한편, 2011. 3. 16 정부에서는 새만금 간척지를

명품복합도시, 산업용지, 신재생에너지용지 등으로

개발하는“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을

확정하 다. 여기에는‘11~‘20년까지 총 2조

8,905억원을 투자하는“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

개선종합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새만금호의 담수

화와 해수유통안이 수질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

이 되고 있다.

2.2 외부 수자원 유입 현황

새만금유역으로 유입되는 외부 수자원 현황도는

그림2와 같으며 금강호 나포와 서포양수장, 금강수

계의 용담댐 및 섬진강수계의 섬진강댐으로부터 만

경강 및 동진강 수계를 통해 새만금 지구로 유입되

는 방류량 등으로 구분된다. 

금강호에서의 새만금 유역으로 유입되는 수량은

금강하구언인근에설치된나포양수장과서포양수장

을 이용하여 만경강수계 농경지와 김제시 일원 일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관개하고 있다. 나포양수장의

시설용량 19.8㎥/s이며 나포 양수장을 통하여 1995

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52.4백만㎥이 공급 되었

다. 서포양수장의 시설용량 26.5㎥/s이며 서포 양수

장을 통하여 만경강 유역으로 2006년부터 2009년

까지연평균47.4백만㎥의수량이공급되었다. 

그림 2. 타수계 수자원 유입 위치도
자료 : 새만금지구 수문조사보고서(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촌공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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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내 위치한 용담댐으로부터 도수된 물은

고산 제1발전소에서 발전된 후 고산천에 방류되며,

방류수중 일부는 대아댐 하류 어우보에서 전주권

생공용수가 취수되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용담댐의 연평균 방류량은 고산천 방류량과 전주권

취수량은 각각 181.5백만㎥과 120.0백만㎥로 조사

되었다. 섬진강댐의 칠보 취수구와 운암취수구를

통하여 발전 및 관개용수로 도수된 물이 동진강수

계 상류하천에 유입되고 있다. 1995년부터 2009년

까지 섬진강댐으로부터 연평균 362.8백만㎥과

91.5백만㎥이 칠보 발전용수와 농업용수 취수구를

통해 동진강으로 유입되었다. 그림 3은 1995년부

터 2009년까지 금강호, 용담댐, 섬진강댐으로부터

새만금유역으로 공급된 유

입수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

림에서 2009년의 경우 갈

수년으로 다른 기간에 비해

새만금유역으로의 유입량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용담댐 유역변경에 대한

금강 하류의 주민과의 갈등

으로 2004년을 정점으로

용담댐으로 부터의 새만금

유역으로의 방류량이 감소

되면서 금강호로 부터의 유

입량이 증가되는 관계를 볼

수 있다.

새만금유역내의 동진강

및 만경강 유역은 농경지 비율이 매우 높고, 농업용

수 이용량도 타 유역에 비하여 많은 편이며, 경사가

완만한 평야지대로서 수리시설계통도 대단히 복잡

하다. 새만금유역의 개략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주요 농업용수 간

선 및 지선이외에도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70여개

(시군관할 포함시 384개소)의 양배수장이 본류와

주요 지류에 위치에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취입보(만경강유역의 어우보, 동진강유역의 보림

도, 낙양취입보는 제외)는 모두 92개소(시군관할

포함시 199개소)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 종합치수계획보고서(국토해양부,

2009)에 의하면 유역내 농업용 저수지는 총 89개

소로서 총 유효저수량은 129,913천㎥이다. 한편,

동진강 유역내의 농업용 저수지는 총 유효저수량

50,639천㎥으로 저수지의 총 개수는 319개수로 나

타났다. 유역내의 많은 저수지에서 방류가 이루어

져 저수지 하류에 있는 농경지에서 농업용수로 이

용되고 있으나, 저수지 하류의 하천유지유량 공급

하지는 않고 있으며 방류량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대상 저수지는 많지 않다. 본고에서는 새만금유역

의 상류지점에 위치한 수리시설물에 대하여 운 현

그림 3. 새만금유역 연도별 유역외 유입수량
(환경부, 2010)

그림 4. 새만금 유역 급배수 체계 (환경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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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검토하고 수리시설물의 운 개선을 통해 하천

유지유량 확보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3 새만금유역의 하천유지유량 현황분석

3.1 만경강유역

금강유역 상류에 위치한 용담댐은 2002년 8월

부터 전주권(익산시)과 서해안 군장산업단지에 생

공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용담댐 발전을 통해 만

경강 상류 대아댐 직하류로 유입되고 있다. 어우보

는 만경강 상류 고산천에 위치하며 만경강 유역 상

류에 위치한 동상, 대아 및 경천저수지로부터 방류

된 농업용수를 삼례, 김제, 군산 등에 넓

게 분포한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

하여 전북간선수로로 도수 하고 있으며

용담댐으로 방류된 전주권과 서해안 군

장산업단지의 생공용수도 역시 이를 통

해 공급하고 있다. 

그림 5는 만경강유역의 농업용수 이

용 계통도를 포함한 하천개요도를 보여

주고 있으며 표 1은 만경강의 어우보 상

류에 위치한 수리시설물의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간 운 실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2001년 7월 24일부터 2011년 7월

23일까지의 허가량은 2,604천㎥로 농

업용수의 목적으로 하천수 사용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 다가 2011년 7월24일

부터 사용목적이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허용하게 되었

다. 기존의 하천수 사용 허가에 의하면

어우보의 취수량은 시기적으로 관개기

에 제한되어야 하며 양적으로 경천댐과

대아댐의 방류량으로 제한되었어야 하

나 표 1의 경천댐과 대아댐의 방류량보

다 상당히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관개기

이후인 10월초(2009년)의 만경강 본류의 전경을 보

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은 더 이

상 어우보를 월류하지 않고 있으며 중간에 설치된

콘크리트 어도를 통해 다소의 물이 흐르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림 8의 전북간선수로에는 상

당량의 물이 수문을 통해 분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어우보 지점에서의 과도한 하천수

취수는 만경강 본류에 흘러야 할 하천유지유량을 감

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요 취입보와

양수장과 같은 하천 취수 지점에 대해 하천수사용허

가상의 허가량, 허가목적, 취수시기 등에 부합하여

취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하천유지유량의 확보 차

원에서매우중요한사항임을알수있다. 

그림 5 만경강유역 하천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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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라북도청의 요청으로 만경강수질개선을

위한 유지용수 공급요청으로 어우보 취입량을 절감

운 하기 시작하 으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용담댐 발전방류량 취수하 던 유량을 만경강 하류

로 보내고 흐르도록 조치된 상태이다. 즉, 2011년

최근 어우보 지점의 하천수사용허가를 갱신을 통해

어우보에서 농업용수의 취수를 비관개기(10월~4

월)에는 전체 취수량을 대아와 경천 저수지의 사전

방류를 통해 공급하고 관개기(5월~9월)에는 대아

와 경천 저수지의 용수공급계획(일 최대 1,123 천㎥

/일)을 따라 최대한 공급함으로 하천유지관리에 지

장이 없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 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사용에 있어서도 대아와 경천저수지의

사전방류를 통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용담댐

의 방류량의 일부가 하천유지유량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가뭄 등이 발생한 경우 이와 같

은 통제를 현실화 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류지역의 주요 양수장, 취입보

에 대해서도 어우보와 같은 취수량의 철저한 모니

터링에 의한 관리와 하천수사용허가 연장 시 허가

표 1. 만경강 상류 주요 수리시설물의 연간 운 현황 (단위 : 백만m3)

수리시설물 연 도 별
(방류량, 취수량)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동상 36 34 21 22 54 2 21 34 31 27 
경천 36 34 21 22 54 68 68 63 30 33 
대아 59 65 39 87 69 91 79 79 72 48 

경천+대아 95 99 60 109 123 159 147 142 102 81
용담댐(전주권) 27(27) 164(78) 334(129) 464(139) 419(138) 286(140) 360(138) 297(145) 179(147)

경천+대아+용담댐(전주권) 95 126 138 238 262 297 287 280 247 228
전북간선(어우보) 115 126 136 196 182 182 190 175 164 99

그림 6. 갱신된 어우보 지점 하천수 사용허가 그림 8. 어우보 설치 지점의 전북간선수로(2009년 10월 초)

그림 7. 어우보 설치 지점의 만경강 본류(2009년 10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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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대한 명시하여 확보된 하천유지유량을 보호

가 필요할 것이다.

3.2 동진강유역

섬진강유역 상류에 위치한 섬진강댐은 운암터널

과 칠보터널을 통해 연평균 약500백만㎥의 농업용

수를 동진강유역에 공급하고 있다. 운암터널은 농

업용수 공급을 위한 도수로이며 칠보터널은 칠보발

전소에서 발전한 후 운암터널 유하량에 합류되어

동진강으로 흘러가고 있다. 운암터널과 칠보터널에

서 동진강 본류로 방류된 물은 칠보(명천보)에서 동

진간선으로 취수되어 관개되며, 나머지 유량은 하

류로 유하되어 낙양취입보에서 김제간선과 정읍간

선으로 분기되어 관개용수로 쓰이

고 있다. 동진간유역도 만경강유역

과 마찬가지로 만경강 상류에 위치

한 칠보와 낙양취입보의 운 이 동

진강 하류의 하천유지유량에 향

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는 동진강유역의 농업용

수 이용 계통도를 포함한 하천개요

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표 2는 동진

강의 낙양취입보 상류에 위치한 수

리시설물의 2000년부터 2009년까

지의 연간 운 실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0은 동진강 본류에 설

치된 낙양취입보의 수문, 그림 11은

동진강 본류, 그림12는 정읍간선수

로, 그림 13은 김제간선수로의 전

경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양취입보는

동진강과 정읍간선의 단면 전체에

걸쳐 가동보가 설치되어 있으나 본

류구간의 수문이 평상시 닫혀 있어

동진강 본류 구간이 말라 있는 실정

이나 김제와 정읍 간선수로에는 상

당량의 유량이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진강의 낙양취입보와 상류의 칠보는 섬진강댐

의 방류량을 취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낙양취입보와

칠보에서의 취수량이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에

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갈수년 이었

던 2009년의 경우에는 섬진강댐의 방류량보다 많

은 수량이 취수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만경강 역시

어우보와 같이 과도한 하천수 취수에 의해 동진강

본류의 하천유지유량을 제한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만경강 유역의 유출량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

이 10월초에 만경강 본류에 유량이 흐르지 않고 있

다는 것은 하천환경관리의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만경강유역에서도 하천수의

모니터링과 실시간 물수지분석을 통해 적정량이 취

그림 9. 동진강권역 농업용수 이용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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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되도록 하고 이와 같이 확보된 수량이 하천하류

에서도 하천유지유량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

리권측면에서 하천수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과도한 물이용을 통해 악화된 하천환경을 개선

하기 위해서의 하천유지유량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천수의 이용이 고도화된 시점에

서 기존의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는 댐건설과 기존댐

의 증고 등 신규 수자원의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신규 수자원의 개발

은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환경적인 측면의 피해

와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지역주민의 반발 등이 예

상되어 어려움이 따른다. 본 고에서 예를 든 만경

강유역의 어우보의 사례에서 기존의 유수사용허가

시 관련된 물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물수지분석을

통해 적정량이 취수되도록 통제를 통해 어느 정도

표 2. 동진강 상류 주요 수리시설물의 연간 운 현황 (단위 : 백만m3)

수리시설물 연 도 별
(방류량, 취수량)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섬진강댐 475 475 438 652 479 508 506 491 504 322
동진간선(칠보) 131 163 192 290 190 194 193 195 191 194
김제간선(낙양) 170 175 149 141 157 200 173 210 130 185
정읍간선(낙양) 33 36 36 23 37 41 35 43 26 38

김제+정읍(낙양취입보) 203 210 185 164 194 240 208 253 156 223
동진+김제+정읍

334 373 377 455 384 434 401 448 347 416
(낙양취입보+칠보)

그림 12. 낙양취입보 지점의 정읍간선수로(2009년 10월 초) 그림 13. 낙양취입보 지점의 김제간선수로(2009년 10월 초)

그림 10. 동진강본류에설치된낙양취입보(2009년 10월초) 그림 11. 낙양취입보 지점의 동진강 본류(2009년 10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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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유지유량의 확보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천시설물의 운 관리 개선에 통해 하천유지유

량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천수의 모니터링과 실시간

물수지분석을 수행하여 적정량이 취수되도록 하고

이와 같은 허가조건을 하천수사용허가 갱신이나 신

규 허가 시에 명문화하고 확보된 수량이 하천하류

에서도 하천유지유량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

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와 같이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ras.hrfco.go.kr)

에 사용자가 취수량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

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하천유지유량은 다른 용

수처럼 특정한 용수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아 부족

시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다. 다른 용수로 배분되고 남은 양에 대해서도 소

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갈수기 또는 하천수

의 수량이 부족한 시기에는 하천수사용허가상의 양

을 취수하게 된다면 취수지점 하류의 유량은 존재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하천관리자는 하천내의 취수현황 파악하

고 재조정 등을 통해 여유량이 있는 경우에는 갈수

량 등 최소 유량의 기준을 설정하여 하천유지유량으

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허가량 이상의 취수와 갈수기나 유량이 부족한

시기에 부족한 물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물배분과 관련된 원칙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하

천수사용의 신규 발급시 여유수량에 대한 소유권을

하천유지유량확보에 두고 우선순위 배분의 원칙이

필요하다. 외국의 워터캅(Water Cap)과 같이 취수

현황을 감시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하천 취수량

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양수 및 취수지점

하류의 하천유지유량을 감소시켜 수질 및 수생태 환

경에 부정적인 향을 최소화 하여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관리조직을 활성화하고 인력 충원 및

재원확보에노력하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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