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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금년은 모내기 등이 집중되는 5월과 6월 강우량의

부족으로 서울·경기, 충청, 전라 지역은 심한 봄 가

뭄을 겪었다. 연일 언론을 통해 바닥을 드러낸 농업

용 저수지와 메마른 농지를 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뭄의 크기가 컸다. 한편

이번 봄 가뭄은 2001년 봄 가뭄과 마찬가지로 2개월

정도의단기간강우량의부족으로발생하는농업가뭄

으로볼수있다. 

일반적으로 가뭄은 기상가뭄, 농업가뭄, 수문가뭄

및 사회·경제적 가뭄의 4가지 유형으로 정의된다.

기상학적 가뭄은 강수량의 부족으로 인한 가뭄에 기

반을 두고 있다. 농업가뭄은 농작물, 산림, 초지 등에

필요한 토양수분량의 부족을 말한다. 수문가뭄은 하

천유량, 저수지와 호수의 수위 및 지하수에 의한 수

자원 공급원에 연관된다. 또한, 사회·경제적 가뭄은

자연현상, 환경악화 및 사람들에 대한 향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정의된다(Wilhite et al., 2000). 이와

같이 정의된 가뭄은 기상가뭄, 농업가뭄, 수문가뭄,

사회·경제적가뭄의순서로 향을미친다. 

본고에서는 금년 5월과 6월 강우량 현황을 살펴보

고, 전국 기상관측소를 대상으로 5월 이후의 최소 강

우량 빈도분석을 수행하여 가뭄 강우량의 심도를 평

가하 다. 또한 단기간의 강우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

을 적절히 나타낼 수 있는 PDSI(Palmer Drought

Severity Index)와 SPI(Standard Precipitation

Index) 가뭄지수를 이용하여 가뭄 심도를 평가하

다. 마지막으로 이번 봄 가뭄에 대응하여 정부 관계

부처 협동으로 가뭄극복을 위한 추진 상황 등을 살펴

보았다. 

2. 2012년 5, 6월 강우량 현황 및 가뭄 강우량

2.1 2012년 5, 6월 강우량 현황

농업진흥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역별 최적 모

내기 시기는 대략 5월에서 6월에 집중되어 있다. 이

시기에는 적정량의 강우가 필요하다. 2012년 5월 1

일에서 6월 27일까지 전국 57개 기상관측소의 평균

강우량은 71.2㎜로 평년(248.2㎜)의 28.7%에 불과

한 수준의 강우가 내렸다. 행정구역별 지점별 강우량

안 정 훈｜

국토해양부 수자원개발과 과장
jhahnep@empal.com

황 필 선｜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센터 실장
jesus@kwater.or.kr

강 신 욱｜

한국수자원공사 믈관리센터 선임연구원
sukang@kwater.or.kr

2012년 봄 가뭄의 상황 및 대응기사
일반W A T E R

F O R

FUTURE

일/반/기/사



VOL. 45  NO. 9  2012. 9 85

을표 1에나타내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3년 이래 강원 서,

서울·경기, 충청, 전라지역 등에 위치한 38개 기상

관측소에서 가장 적은 강우량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57개 기상관측소중 73%에 해당한다. 전국적으로 가

장 적은 강우량을 기록한 관측소는 서울 관측소이다.

이미 6월 21일 KBS 뉴스를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1908년 강우관측이후 가장 적은 누가 강우량인 10.6

㎜를 기록하 다. 다음으로 강화관측소는 10.7㎜

다. 

6월 27일 이후 29일과 30일에 걸친 30 ∼ 110㎜

의 전국적 강우량으로 인해 대부분 가뭄지역의 강우

량 부족이 해소되었다. 5월 1일 ∼ 6월 27일까지의

누가강우량을 그림 1(a)에 나타내었고, 5월 1일 ∼ 6

월 30일까지의 누가강우량을 그림 1(b)에 나타내었

다. 그림 1(a)에서도확인할수있듯이 6월 27일이전

에는 강원 서, 서울·경기, 충청, 전라북도의 누가

강우량이 전국적으로 매우 적은 양임을 알 수 있다.

29일과 30일의 전국적 강우로 인해 충남 및 전라 서

해안과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100㎜ 이

상의누가강우량을기록하 다(그림 1(b)). 

2012년 봄 가뭄의 상황 및 대응

표 1. 지점별 강우량(2012. 5. 1 ∼ 6. 27) 

행정구역 지점명
‘12.05.01

최소값 최대값 행정구역 지점명
‘12.05.01

최소값 최대값
∼ 06.27 ∼ 06.27

속초 103.3 84.6 467.9 덕 70.9 28.0 423.0
강원 동 대관령 147.3 104.5 559.1 의성 84.6 62.6 394.0

강릉 75.3 75.3 404.0 구미 104.1 54.3 410.5
춘천 65.5 65.5 500.2 천 99.0 54.9 431.0

강원 서
원주 43.2 43.2 497.4 울산 107.5 74.8 621.8
인제 36.3 36.3 546.5 부산 121.9 121.9 772.5
홍천 55.2 55.2 608.7 통 119.0 106.6 954.7
서울 10.6 10.6 609.7 진주 76.6 76.6 595.6
인천 14.3 14.3 517.8 거창 96.8 59.8 430.4

서울경기
수원 16.8 16.8 507.0 합천 124.2 63.6 485.7
강화 10.7 10.7 752.4 양 87.8 52.5 554.7
양평 42.1 42.1 563.5 산청 80.6 80.0 544.2
이천 45.1 45.1 535.0 거제 146.7 146.71 275.0
충주 70.6 63.5 505.8 남해 133.9 133.9 923.7
청주 78.4 78.4 543.3 군산 50.1 50.1 412.1

충청북도 추풍령 70.6 70.6 519.4 전주 46.4 46.4 477.8
제천 74.1 74.1 537.0 부안 31.9 31.9 419.6
보은 79.5 79.5 550.8 임실 53.6 53.6 455.7
서산 17.6 17.6 507.7 정읍 42.3 42.3 448.1
대전 41.9 41.9 535.6 남원 79.6 79.1 452.2

충청남도
천안 39.4 39.4 501.3 광주 109.2 83.6 601.0
보령 35.9 35.9 450.2 목포 53.9 53.9 652.2
부여 36.3 36.3 497.0 여수 88.2 88.2 1028.5
금산 84.8 60.8 575.5 완도 87.7 87.7 1025.4
울진 69.9 47.4 477.7 순천 80.7 80.7 698.0
포항 91.8 74.2 530.1 장흥 62.4 62.4 999.6

경상북도 대구 106.2 54.9 418.8 해남 47.4 47.4 997.7
주 62.1 62.1 581.0 고흥 88.1 88.1 994.0

문경 55.7 55.7 521.3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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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월 이후 가뭄 강우량

5월 이후 누적강우량에 대한 가뭄 강우량의 심도

를평가하기위해분석자료를구성하 다. 2012년기

준기상청의전국기상관측소는총 98개소이며, 이중

1973년부터 일단위 강우량 자료가 존재하는 57개 기

상관측소의 자료를 추출하 다. 관측소별로 5월 1일

부터 6월 27일까지의 40년간 강우량 자료를 구성하

다. 주요 도시의 연도별 누적강우량을 표 2에 나타

내었다.

최소 강우량 빈도분석에 사용한 확률분포형은 3변

수 Weibull 분포형으로 하 다. Weibull 분포형은

Type-Ⅲ 극치분포라고도 하며, GEV(Generalized

Extreme Value) 분포에서 형상 매개변수가‘0’보

다 큰 경우로 하한값이‘0’이다. 일반적으로 오른쪽

으로 왜곡되는 형태를 가지므로 갈수량 계열 등 연최

소값 계열의 빈도분석에 자주 사용되며(윤용남,

2007), 세계기상기구에서 추천하는 갈수량 빈도분석

에서 추천하는 분포형(WMO, 2008)이다. Weibull

분포형의확률 도함수, 누가확률 도함수, 역함수의

형태는다음과같다. 

, , 

, 

여기서, γ는 위치 매개변수, α는 규모 매개변수, β

는 형상 매개변수이다. 3변수 Weibull 분포형의 매

개변수는통계적으로가장효율적인매개변수추정값

을 얻을 수 있는 최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 다. 지역별 최소 강우량 자료는

각 지역에 속한 지점 강우량 자료를 산술평균하여 연

도별최소강우량으로산정하 다. 

구축된 40년간의 강우량 자료를 이용하여 재현기

간별 최소 강우량을 산정하 다. 표 3에 주요 도시의

일/반/기/사

(a) 5.1∼6.27 누가강우량

그림 1. 5월 이후 누가강우량 분포도

(b) 5.1∼6.30 누가강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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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기간별 최소 강우량을 나타내었고, 표 4에 지역

별재현기간에따른최소확률강우량을나타내었다. 

서울기상관측소의 2012년 5월 1일∼ 6월 27일까

지의 누가 강우량은 10.6㎜로 자료기간중 최소값이

2012년 봄 가뭄의 상황 및 대응

표 2. 주요도시 연도별 강우량 (5.1∼6.27)

구 분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1973 162.6 149.7 150.2 145.7 234.6 384.8 199.9

1974 304.1 295.3 254.2 260.1 360.1 602.8 332.4

1975 134.2 79.2 192.0 181.2 237.4 315.9 239.1

1976 90.7 87.6 143.2 128.6 165.0 194.4 269.3

1977 108.8 102.0 103.4 120.0 211.4 259.2 219.7

1978 327.0 211.7 281.8 418.8 423.1 572.0 459.3

1979 437.8 344.9 361.6 257.0 407.0 484.2 356.0

1980 185.9 159.3 484.4 163.9 213.9 371.4 216.7

1981 185.6 159.2 149.6 170.4 157.3 258.5 245.0

1982 150.3 121.9 155.0 54.9 74.8 134.6 108.1

1983 95.1 94.4 253.8 156.8 160.7 212.2 83.6

1984 139.2 169.9 220.3 207.1 264.9 391.0 198.0

1985 262.8 191.8 187.0 271.7 406.1 749.7 601.0

1986 148.8 132.3 292.7 322.5 435.8 524.3 452.5

1987 256.9 221.8 220.2 201.0 269.8 288.4 229.6

1988 116.5 128.1 109.3 132.9 192.4 239.1 149.5

1989 218.0 177.1 221.6 148.8 224.3 266.8 247.6

1990 609.7 517.8 372.8 349.8 385.1 312.3 435.9

1991 130.8 112.5 187.6 125.7 252.4 397.9 238.2

1992 255.1 208.2 116.7 67.0 115.5 189.9 153.5

1993 308.7 215.5 248.8 192.0 239 260.4 178.2

1994 183.8 173.3 173.9 150.6 294.5 326.4 140.8

1995 127.0 86.5 95.8 119.2 202.1 276.9 171.9

1996 240.7 212.0 458.8 359.9 408.1 358.8 336.3

1997 400.4 358.6 442.1 292.6 421.1 546.3 268.7

1998 309.5 250.6 349.5 277.7 428.4 577.2 463.9

1999 241.5 177.0 362.5 283.3 343.5 441.7 235.1

2000 118.1 101.5 259.6 182.9 126.3 164.7 230.8

2001 77.3 69.2 209.7 333.8 256.3 329.8 238.4

2002 119.4 111.9 185.4 117.5 147.4 197.1 209.0

2003 254.0 240.4 305.4 401.7 621.8 772.5 286.7

2004 306.6 266.5 492.5 372.3 305.8 399.7 254.9

2005 239.8 206.8 233.1 109.1 116.3 299.5 212.6

2006 304.7 310.5 238.7 182.8 304.8 355.5 425.0

2007 166.0 165.1 239.6 113.6 201.9 209.1 162.5

2008 253.2 162.2 174.5 214.8 217.1 318.8 362.3

2009 207.1 221.4 184.3 192.7 195.0 304.8 214.0

2010 242.1 249.1 183.2 119.9 166.9 257.7 158.6

2011 234.4 198.8 535.6 326.8 402.8 386.7 242.4

2012 10.6 14.3 41.9 106.2 107.5 121.9 109.2

최소 10.6 14.3 41.9 54.9 74.8 121.9 83.6

최대 609.7 517.8 535.6 418.8 621.8 772.5 601.0

표 3. 주요 도시의 재현기간별 최소 강우량

재현기간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2년 205.0 176.5 233.2 193.9 250.1 324.7 240.8

3년 157.7 136.9 184.3 154.9 201.5 264.4 196.0

5년 117.4 103.1 143.4 123.3 162.1 217.1 160.2

10년 80.6 72.3 106.7 96.2 128.0 177.8 129.8

20년 55.6 51.5 82.4 79.2 106.3 153.8 110.9

30년 44.6 42.4 71.9 72.1 97.3 144.2 103.2

50년 33.6 33.3 61.5 65.3 88.6 135.2 95.8

70년 27.8 28.4 56.1 61.8 84.1 130.6 92.0

80년 25.7 26.7 54.1 60.6 82.5 129.1 90.8

100년 22.5 24.1 51.2 58.8 80.2 126.8 88.8

150년 17.5 19.9 46.7 56.0 76.6 123.3 85.9

200년 14.5 17.5 44.0 54.4 74.5 121.3 84.2

최최대대값값 660099..77 551177..88 553355..66 441188..88 662211..88 777722..55 660011..00

최최소소값값 1100..66 1144..33 4411..99 5544..99 7744..88 112211..99 8833..66

금금 년년
1100..66 1144..33 4411..99 110066..22 110077..55 112211..99 110099..22

220000년년 220000년년 220000년년 55년년 1100년년 115500년년 2200년년

표 4. 지역별 재현기간별 최소 강우량

재현 강원 강원 서울 충청 충청 경상 경상 전라 전라
기간 동 서 경기 북도 남도 북도 남도 북도 남도

2년 203.4 199.0 196.9 200.6 219.3 197.9 304.2 231.8 284.4

3년 171.4 159.2 153.9 160.8 176.9 163.6 251.4 193.8 229.1

5년 146.8 126.5 117.5 130.5 140.4 135.3 207.6 158.5 183.8

10년 127.0 98.0 84.5 106.3 106.5 110.3 168.9 123.0 144.1

20년 115.2 79.6 62.4 92.2 83.3 94.1 143.7 96.1 118.6

30년 110.6 71.8 52.8 86.8 73.0 87.2 133.0 83.3 107.8

50년 106.4 64.3 43.2 81.7 62.6 80.5 122.5 69.5 97.3

70년 104.3 60.4 38.1 79.3 57.0 76.9 117.0 61.6 91.9

80년 103.6 59.0 36.3 78.5 55.0 75.7 115.1 58.7 90.0

100년 102.5 57.0 33.5 77.2 52.0 73.8 112.1 54.2 87.1

150년 101.0 53.8 29.2 75.5 47.1 71.0 107.7 46.8 82.8

200년 100.1 51.9 26.7 74.5 44.2 69.3 105.0 42.1 80.2

최최대대값값 441111..66 449977..88 558800..99 446699..22 441188..77 339955..33 666611..55 442233..88 887744..66

최최소소값값 110011..66 5500..11 2233..33 7744..66 4422..77 7744..33 110099..55 5500..77 7777..22

금금 년년
110088..66 5500..11 2233..33 7744..66 4422..77 8822..77 110099..55 5500..77 7777..22

3300년년 220000년년220000년년 115500년년 220000년년 3300년년 110000년년 110000년년 220000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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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00년 빈도 최소 강우량을 초과하 다. 인천, 대

전의누가강우량역시 200년 빈도최소강우량을초

과하 다. 또한 부산 기상관측소의 경우는 150년 빈

도를 초과하는 최소 강우량이다. 한편 대구, 울산, 광

주 기상관측소의 누가 강우량은 20년 빈도이하의 최

소 강우량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57개 기상관측소의

기록자료 중 100년 빈도이상의 최소 강우량으로 계

산된 곳은 37개 지점이며, 200년 빈도이상인 경우는

27개지점이었다. 

지역별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강원 서, 서

울·경기, 충남, 전남지역의 5월 이후 6월 27일까지

누가 강우량은 재현기간 200년 빈도 이상이었고, 충

북, 경남, 전북지역은 100년 빈도 이상이었다. 한편

강원 동과 경북지역은 30년 빈도의 최소강우량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에 전국 57개 기상관측소 지점의 100년 빈

도 최소 강우량과 200년 빈도 최소 강우량도를 제시

하 다. 대관령, 충북, 남해안 지역의 최소 강우량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았다. 그리고 서울, 인천, 

덕, 서산 등의 인근 지역의 최소 강우량은 상대적으

로더적었다.   

3. 가뭄지수에 의한 가뭄 현황

단기간의 강우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을 적절히 나

타낼 수 있는 가뭄지수를 사용하여 금번 가뭄의 심도

를살펴보았다. 가뭄지수는수문·기상정보를이용하

여 가뭄의 진행단계를 시공간적으로 정량적 또는 정

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가

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지수들은 PDSI, SPI 등이 있

다. 가뭄지수 분석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

공사가 구축한 가뭄정보시스템(http://drought.

kwater.or.kr)을 이용하 다.

일/반/기/사

(a) 100년 빈도

그림 2. 빈도별 최소 강우량(a. 100년 빈도, b. 200년 빈도)

(b) 200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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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PDSI 가뭄지수에 의한 가뭄 현황

PDSI는 Palmer(1965)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강

우량, 기온 및 토양습윤량을 이용한 물수지분석에 의

해산정된다. 가뭄정보시스템에서는기상관측소지점

에 대해 일단위로 PDSI 지수를 계산하여 도시한다.

그림 3은 2012년 6월 27일 전후의 PDSI 가뭄지수에

의한전국가뭄현황이다. 

PDSI 지수에 의한 6월 27일 이전 가뭄분포에서는

강화지역이 극한가뭄, 만경 및 동진강 유역이 심한가

뭄 상태 다. 수도권, 충청과 전라지역이 보통 및 약

한가뭄 상태 다(그림 3(a)). 6월 29일과 30일의 강

우로 극한가뭄 지역은 없어졌고, 심한가뭄으로 나타

났던 만경 및 동진강 유역의 가뭄상황은 일부 극한가

뭄이지만보통가뭄으로바뀌었다(그림 3(b)).

3.2 SPI 가뭄지수에 의한 가뭄 현황

SPI는 단지강우량만을이용하여산정되는지수로

서 McKee et al.(1993)에 의해 개발되었다. SPI는

여러 시간 간격 총강우량의 확률분포를 표준화하여

산정하며, 단기간의 강우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을 적

절히 나타낼 수 있다. 가뭄정보시스템에서는 전국

451개소의 강우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일단위로 SPI

지수를 계산하여 도시하고 있다. 그림 4는 2012년 6

월 27일전후의 SPI 가뭄지수에의한가뭄현황이다. 

SPI 가뭄지수에의한 6월 27일 이전가뭄분포에서

는 서해안 지역이 심한가뭄 상태 고, 특히, 만경 및

동진강유역은심한가뭄상태 다. 또한강원 서, 서

울·경기, 충청, 전라지역은보통가뭄상태 다(그림

4(a)). 한편 6월말 강우로 인해 서울·경기, 강원 서

지역은 정상상태로 병경이 되었으며, 만경 및 동진강

유역은심한가뭄상태로완화되었다. 또한충청, 전라

지역은보통가뭄상태로완화되었다(그림 4(b)).

2012년 봄 가뭄의 상황 및 대응

그림 3. 2012년 6월 27일 전(좌)·후(우)의 PDSI 가뭄지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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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뭄극복 추진실적 및 향후 대응방안

금년 5월과 6월의 적은 강우량으로 산간지역의 생

활용수, 모내기 및 밭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농업용수

의부족을겪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집계한 6월

7일기준가뭄면적은 19,700ha, 6월 27일 기준으로

48,000ha를 기록하 으며추진실적은표5에나타내

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동 가뭄대책 추진으로 광역·지방상수도

부족지역은 없었으며 가뭄지역에 대해 장비, 인력 동

원등을통해가뭄면적을줄 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토해양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아산공업 등 총 12개 광역상수도 관로를 통해

29개 지역에 총 2,738천㎥의 비상용수를 공급하

고, 주암ㆍ보령댐 등 5개 댐에서 총 8.6백만㎥ 가뭄

지원을 위한 용수를 공급하 다. 또한 4대강 보에 담

수(총 6.3억㎥)된 물을 활용하여 하천 수위를 유지시

킴으로 일일 19.5백만㎥의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졌다. 또한 경기·충남 지역 등 생활용수 부족

지역에 급수차량 47대, 병물 101,000병과 농업용수

3,550톤을 지원하 으며, 공주지역 지하수 관정을

통해농업용수를공급하 다.

이러한 가뭄은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할 때 미래에

도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가뭄

일/반/기/사

그림 4. 2012년 6월 27일 전(좌)·후(우)의 SPI 가뭄지수 현황

표 5. 가뭄극복 추진실적(중앙재해대책본부)

날짜 가뭄극복 추진실적

충남·전남 가뭄면적 19.7천ha 중 13.6천 ha 급수 조치

6.7
- 소방 240톤 급수(6.7)
- 가뭄대책비(25억원) 충남 지원 및 5.5천ha 급수 조치

(6.7)<향후 6.1천ha 대책추진>
농업용수는 충남·전북 등 4천8백ha 부족(밭작물 시들음 6
천ha)
생활용수는 광역·지방상수도 부족지역 없음(소규모 수도시
설 59개소 부족)

6.27
- 농업용수 공급 : 가뭄지역 4천8백ha 중 2천9백ha 공

급(장비 1,874대, 인력 2,364명)
- 생활용수 공급 : 49개소 1,444세대 3,755명 운반급수,

10개소 417세대 1,056명 제한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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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돌이켜 보면 댐과 광역상수도 수혜지역을 제외한

미수혜지역 중심으로 가뭄피해를 받았다. 가뭄이 발

생한이후한시적인지원대책도필요하지만근본적인

구조적대책마련이더욱중요하다. 

향후 심화되는 가뭄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

처하기 위해 기존에 운 중인 댐을 보다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건설중인 댐을 적기에 완료하는 한편 환경

친화적인 신규댐 건설 등을 통해 충분한 물그릇을 확

보해 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광역-지방간 비상연

계시설 확충, 권역별 급수체계 조정 등을 통해 물 사

용에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공

급할 수 있는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가뭄에 적

극대처해나가야할것이다.

5. 결 언

본고에서는 금년 5월과 6월 강우량 상황을 살펴보

고, 5월 이후의 최소 강우량 빈도분석을 수행하여 가

뭄 강우량의 심도를 평가하 다. 또한 PDSI와 SPI

가뭄지수를 이용하여 가뭄 심도를 평가하 다. 마지

막으로 이번 봄 가뭄에 대응하여 정부 관계부처 협동

으로가뭄극복을위한추진상황등을살펴보았다. 

금년 가뭄기간의 평균 강우량은 71.2㎜로 평년의

28.7%에 불과한 수준의 강우가 내렸으며, 1973년 이

래강원 서, 서울·경기, 충청, 전라지역등에위치한

38개 기상관측소에서 가장 적은 강우량을 기록했다.

5월이후의최소강우량을빈도분석한결과, 57개기

상관측소의 기록자료 중 100년 빈도이상의 최소 강우

량으로 평가된 곳은 37개 지점이며, 200년 빈도이상

인경우는 27개지점이었다. 또한강원 서, 서울·경

기, 충남, 전남지역의 누가 강우량은 재현기간 200년

빈도이상이었고, 충북, 경남, 전북지역은 100년 빈도

이상이었다. 또한, PDSI와 SPI 가뭄지수를 이용하여

이번가뭄의심도를평가한결과만경및동진강유역

에 극한가뭄 상황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가뭄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양수기, 관정 개발, 소방차·급

수차 동원, 댐 저수량 및 광역-지방간 연결관로를 통

한비상용수지원등으로가뭄피해를줄 다.

이러한 가뭄은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할 때 미래에

도더욱빈번히발생할것으로전망된다. 가뭄이발생

한 이후 한시적인 지원대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구조적 대책마련이 더욱 중요하다. 향후 심화되는 가

뭄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과학 댐

운 ·관리, 환경친화적인신규댐건설등을통해충

분한 물그릇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광

역-지방간비상연계시설확충, 권역별급수체계조정

등으로가뭄에적극대처해나가야할것이다.

2012년 봄 가뭄의 상황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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