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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구하도는 예전에 물이 흘렀던 하도 흔적을 말

하며, 충적하천의 발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

되거나 치수목적의 제방 등 인위적인 공사에 의

해 생성된다. 하천공간을 확대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나 과거에 이미 하천에서 농지나 도시공간

으로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모

두 하천공간으로 되돌려 주는 것은 어렵지만 일부

는 아직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우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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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구하도는 예전에 물이 흘렀던 흔적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1960년대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생

성된 습지형 구하도가 대부분이다. 습지형 구하도는 홍수조절을 하며, 생물서식의 보고가 되고, 인간에게 심미적 

가치를 주는 등 중요한 생태계이다. 하지만 폐천부지로 분류되어 관리가 소홀하고 그 흔적조차 사라지고 있는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습지형 구하도의 훼손정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 및 투자의 근거자료를 마련하

기 위해 습지형 구하도의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국내 습지형 구하도 환경에 적합한 4가지 속성(자

연성, 서식처, 친수성, 수질)과 21개의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낙동강의 두 개 지점에 적용해 본 결과 지점1은 중·

장기적으로 보호 또는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지점2는 우선보호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평가법은 국

내에 방치되어 있는 습지형 구하도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관리에 도움을 줄 것이며, 향후 국가하천사업시 하도에 

최적화된 평가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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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bandoned channel is vestiges of running in the past. Abandoned channels have been formed mostly by 
artificial river maintenance through channel straightening in Korea. Managed properly, these now abandoned channels 
can provide habitat for wildlife, maintain biodiversity of aquatic life, security against flooding and recreation area 
for human. However, because the areas are officially classified as abandoned, the channels is collapsing and 
decaying from years of neglect. This study suggested functional assessment for wetland-type abandoned channel in 
order to provide appropriate management and investment. For this reason, The study will examine and evaluate these 
channels with regard to the following four major criteria (Natureless, Habitat, Water-friendliness and Water quality) 
and 21 indices. Consequently, abandoned channel in two Nakdong river sites, site 1 was needed for protection or 
improvement in the medium to longer term, while site 2 was in good condition. This evaluation method will be 
helpful to manage wetland-type abandoned channel in Korea and will be able to use National River Health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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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의 습지형 구하도와 이미 육역화되어 농경지

나 난대지로 이용되는 육화형 구하도로 구분할 수 

있다. 습지형 구하도는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제공

하며, 수중서식처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반면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 하도들의 양적 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위저하 문제, 육역화 등 다양한 문제점들

을 가지고 있다(Pierre et al. 2008). 하천공간의 

잠재적 복원 대상지가 될 수 있는 습지형 구하도

의 상태를 평가·진단해 봄으로서 다시 하천으로 

되돌려 주는 것도 장래에 소요될 하천복원 비용을 

최소화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하천환경의 가치가 강조되

고 있고 다양한 흐름과 생태 서식처를 갖는 구하

도를 포함한 홍수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하천관리는 사행 복원, 홍수터 복원, 제방후

퇴 등 하천공간의 확보를 통하여 홍수저감, 생태

계 회복, 어메니티 복원 등을 꾀하고 있다. 최근 

4대강 살리기 및 국가하천 종합정비사업에서는 

영산강 2개소, 만경강, 청미천, 고막원천 각 1개

소 등 총 5개소에 대한 구하도 복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국외의 경우, 키시미강복원사업은 세

계에서 가장 큰 하천복원사업 중 하나이다. 이 사

업에서 약  104 km2 의 홍수터습지가 복원되며, 

사행하천 69 km 가 다시 연결되면서 이 결과 

40,500 ha의 토지가 확보될 것이다. 현재 상당 

부분 복원사업이 진행되어 키시미 강은 원래의 하

천 형태는 물론 그 동안 사라졌던 생물이 다시 돌

아오는 등 옛 모습이 살아나고 있다(생태공학포

럼, 2011). 미국 캘리포니아주 Sacramento 강에

서는 수중식생을 평가하기 위한 16개 대상지역이 

선정되었으며, 이 연구를 기초로 사라져가는 폐천

을 보호하고 복원하기위한 보존전략이 제시된바 

있다(Morken et al. 2003). 

하지만 제내지 구역의 과밀한 토지점용으로 인

해 하천공간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구하도의 보전 또는 복원을 통한 하천관리

는 유역관리 및 홍수소통 공간확보 차원의  

Room for the river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현 상황에 맞춰 구하도의 적절한 

복원과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환경적 기능 평가가 

매우 필요하며 시급한 상황이다. 

평가기법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외

적으로 구하도를 평가하는 기법은 제안되어 있지 

않다. 구하도는 대부분 습지형으로 유지되므로 기

존 습지평가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검토 자료 중 국내 자료로는 제3차 전국내륙습

지조사 지침(환경부, UNDP/GEF국가습지보전관

리사업단, 2008), 내륙습지의 유형별 평가기법(환

경부, 2001), 습지건강성 평가모델연구(2009)이

다. 

외국의 자료로는 미국에서 습지관리 전략을 수

립할 때 기초평가에 이용되는 RAM(Rapid 

Assessment Method; 일반기능평가법)기법

(Tilton et al. 2001), 습지의 기능과 가치를 적절

하게 인식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WET평가

방법(Paul et al. 1991), 캐나다 온타리오습지평가

시스템(Ontario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2002), 오스트레일리아의 Avon자연지역 내의 습

지평가기법(Susan et al. 2009), 미국 플로리다의 

간이습지평가기법(Raymond et al. 1997), 미국 

루지강 습지복원계획(Donald et al. 2001), 메릴

랜드 습지평가기법(Maryland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1995), HGM(Hydrogeomorphic) 

평가기법 등이 있다. 국외 평가기법 중 RAM 및 

HGM 평가법은 국내 내륙습지에 적용한 연구들도 

수행된 바 있다(김덕길 등, 2011; 구본학, 2001). 

본 연구 목적는 습지형 구하도 특성을 고려한 

평가법을 개발하여 단절된 구하도습지의 환경 상

태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활용되는 것이다. 평가법 개발은 향후 습

지형 구하도의 보전, 복원 및 관리 등 대책을 마

련하는 기초자료로 물리적 구조평가기법을 수립하

고자 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의 평가법은 국내

외 현존하는 내륙형 습지평가방법을 검토하여 단

절된 습지형 구하도의 특성에 맞는 평가툴을 제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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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습지형 구하도 평가지표 개발

본 연구에서 습지형 구하도의 평가는 주요 복

원 목적인 자연성, 서식처, 친수효과 및 수질로 

주요 4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안한다. 첫째는 자연

성으로  하천정비 등으로 인위적으로 단절된 습지

형 구하도의 특성에 따라 얼마나 자연적인지를 평

가한다. 자연성 평가 속성에 따른 지표는 5가지이

다. 규모, 홍수저장, 시설물, 포장율, 주변 토지이

용으로 규모는 지형도를 통해 측정하거나 GIS를 

이용하여 환산된 면적을 이용한다. 홍수저장능력

은 습지형 구하도와 다른 지표수와의 연결 관계로 

평가한다. 구하도 주변에 넓은 천변저류지가 있는 

양질의 상태에서부터 연결성이 없는 상태에까지 

5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인간활동에 의한 자연성 

평가 지표로 시설물의 유무를 등급화 하였다. 또

한 포장율을 평가하여 인간에 의한 교란정도를 평

가하는 지표로 제안하였다. 습지형 구하도 주변의 

토지이용은 습지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파악함으

로써 주민의 생업과 습지형 구하도의 관련성 정도

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본 연구는 습지형 구하

도 주변에 주로 이용되는 토지이용정도를 5단계

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둘째는 서식처로 생물 

서식처의 보고로 가치가 있는 습지형 구하도의 특

징을 반영하여 지표로 평가하는 것이다. 서식처평

가에 대한 속성은 총 8가지이다. 본 연구는 습지

형 구하도의 공간적 특이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공

간형성기간을 평가지표에 포함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습지형 구하도는 1960년대

에 하천정비사업으로 생성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육상 및 수

생태계의 연결성 역시 서식처의 건강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였다. 육상생태계에서 연계성은 주

변에 큰 산림이 있는 경우 가장 우수한 상태로 평

가되며, 주변이 차단 및 격리된 공간으로 연계성

이 희박한 경우 가장 낮은 점수로 제안하였다. 수

생태계에서는 주변에 하천으로의 접근이 용이할 

경우 가장 높은 등급으로 평가되며, 역시 범람요

인이 없는 차단된 공간으로 연계성이 없을 경우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였다. 희귀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희귀성, 희귀 동·식물

종의 서식 등이 조사 분석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광역적으로 아주 희귀한 장소나 보호종, 멸종위기

종이 서식하는 경우 가장 높은 등급으로 평가하였

으며, 대상지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경우 

낮은 등급으로 평가하였다. 

식생은 서식처 평가에 있어 가장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지표로 본 연구는 습지형 구하도의 식생

의 활착을 평가하기 위해 식생구조 및 피도를 평

가지표로 제안한다. 4층 이상의 다양한 층위구조

를 갖는 구하도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으

며, 나지로 식물 생육에 제한적일 경우 가장 낮은 

점수로 평가된다. 식생이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잎이 무성하게 생육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피도

는 20 % 이하에서부터 100 %까지 등급을 나누

어 평가를 제안한다. 또한 단절된 습지형 구하도

의 특징에 따라 수원함량과 토양의 입경분포를 서

식처 평가 지표로 활용하였다. 셋째는 친수성으로 

심미적 가치를 제공하는 습지형 구하도의 특징을 

반영하여 지표로 선정하였다. 친수성은 총 4가지

를 평가한다. 시각경관, 생태경관, 접근성, 친수시

설공간으로 시각경관 및 생태경관 평가의 경우 습

지형 구하도의 겉으로 보이는 시각적 상태를 평가

하는 지표이다. 친수시설 및 활동 지표는 습지형 

구하도 습지주변에서 발생되는 인간활동과 관계되

는 지표로써 램프의 유무, 휴게공간 및 생태학습

공간 등이 지표를 평가하는 요소로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단절된 습지형 구하도는 과거에 물이 

흘렀으나 현재 단절되어 물의 유입유출이 거의 없

는 공간이므로 이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수질지표

를 포함시켰다. 수질 평가는 4가지 지표를 평가한

다. BOD, COD, pH, DO로 단절된 습지형 구하도

의 정체된 수질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된 기존연

구의 지표를 검토하고 분석하였으며, 구하도 특성

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하였다. 

각 세부 속성에 따른 지표설정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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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연성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구하도의 대부분은 

60-70년대에 하천정비사업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

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렇게 단절된 

습지형 구하도는 생물서식의 보고로 자연성이 우

선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단절된 습지형 구하도

에서 인간에 의해 얼마나 변형 및 교란되었는지 

그 여부에 따라 자연성을 평가할 수 있다. 본 연

구는 습지규모, 홍수저장, 인간 활동, 토지이용에 

대한 평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단절된 습지

형 구하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지를 가지

므로 기능의 질도 중요하지만 면적의 크기도 중요

하다. 크기가 큰 습지일수록 더 높은 질의 서식처 

및 종의 다양성을 가진다. 또한 습지형 구하도 면

적이 넓을수록 주변의 스트레스 요인을 저감시킬 

수 있는 완충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어 생태적 안

정성 및 가치가 높아진다. 미국 환경보호국(EPA)

에서 발주된 루지강 습지복원 프로젝트에서 습지

를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 대상면적을 이용하였

으며(Donald et al. 2001), 캐나다 남부의 온타리

오에서 개발된 습지평가기법에서도 습지의 크기가 

생물다양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규모별 생물다

양성정도를 지수화 하였다. 또한 면적은 경제적 

가치, 레크레이션 활동, 거주지 등 사회적 지표에

도 영향을 준다고 하여 면적에 따른 사회적 요소

인자를 지수화 하였다(Ontario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2002). 본 연구는 환경부에

서 발간된 전국 내륙습지 자연환경조사(2002~ 

2003)보고서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된 149

개 습지의 면적값을 5등분하여 등급을 조정하였

다(강수진, 2004). 둘째, 홍수저장 능력으로 습지

는 홍수시에 초과되는 홍수량을 축적하는 저수지 

역할을 한다. 또한 습지에 서식하는 식생들이 물

의 흐름을 지연시켜 하천유량의 극심한 변화를 막

고 홍수발생을 완화시킨다. 비록 면적이 작은 습

지들이 많은 물을 저장하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습

지들이 모여 막대한 수량을 저장할 수 있다. 실제

로 미육군 공병단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 

메사추세츠 찰스강을 따라 조성된 습지를 보호함

으로서 1,70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EPA, 

2001). 미국 미시건주에서도 습지를 보호함으로

서 홍수피해를 줄이고 있다(Donald et al. 2001). 

셋째, 인간활동으로, 자연에 대한 인간 간섭의 정

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습지 주변의 인위적 시설물

들에 대한 평가와 포장율, 저수호안의 상태를 평

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토지이용으로 산

업화에 따른 인해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단절

자연성 평가
평    가    기    준

① ② ③ ④ ⑤

습지

규모
⑴

구하도

규모

단절습지로

3 ha이하

단절습지로

3∼9 ha

단절습지로

9∼20 ha

단절습지로

20∼60 ha

단절습지로

60 ha 이상

홍수

조절
⑵

홍수 저장

(본류와의 

연결관계)

연결 안됨

하천유역과 

가까운

포장된 시가지

하천유역과 

가까운

비포장 시가지

호소변/하천변

넓은

천변저류지

(범람원)

인간

활동

⑶ 시설물

중규모이상

수공구조물

(0.5 m이상)

소규모 

수공구조물

(0.5 m이하)

펌프장 등
관찰데크 등

(수변공원)
시설물 없음

⑷ 포장율 80 % 이상 60∼80 % 40∼60 % 20∼40 % 0∼20 %

토지

이용
(5) 주변 공간

공업지, 상업지,

도로

녹지가 빈약한

시가지, 주거지

녹지가 풍부한

주거지, 농경지

인공녹지 및 

공원

자연림, 

자연초지

표 1. 자연성 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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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습지 주변에서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위적

인 활동은 습지의 건강도를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온타리오 습지평가법에서는 

습지주변의 농경지 및 도회지, 산림지대, 자연초

지의 비율에 따라 등급을 매겨 습지의 건강도를 

평가하였다(Ontario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2002). 습지간이기능평가법(WRAP; 

Wetland Rapid Assessment Procedure)에 의하

면 습지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18가지 

토지이용에 따라 0부터 3까지 점수를 주어 습지

의 건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삼았다(Raymond 

et al. 1997). 미동부 메릴랜드주에서 연구된 습

지기능평가법에서는 토지이용 범주를 고·중·저밀

도 세 가지로 구분하여 토지이용정도를 평가하였

다. (Maryland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1995). 본 연구는 한국의 단절된 습지형 구하도 

주변의 토지이용 정도를 구분하여 1-5점까지 점

수화 하는 것을 제안한다.  

2.2 서식처

서식처는 식생과 물이 기본으로 어우러져 조류, 

어류, 기타 야생 동물의 먹이 및 번식환경을 제공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서식처를 평

가함으로써 단절된 습지형 구하도가 얼마나 건강

한지를 평가해 볼 수 있다. 서식처 평가에서는 서

식처 자체의 물리적 평가요소로 공간형성기간을 

평가하는 안정성, 공간의 가치를 따지는 희귀성, 

육상 및 수생태계와의 연결성을 평가지표로 제안

하였으며, 동·식물의 서식과 직접적 관련이 되는 

식생, 수량, 토양을 지표로 삼는다. 

첫째, 습지가 형성되기까지 소요된 시간을 평가

한다. 이는 시간이 오래 경과된 습지일수록 자연

적 천이과정에 의해 안정적으로 그 기능을 하여 

더욱 자연적이고, 종의 다양성도 풍부하여 그 가

치가 높게 평가된다. 외국의 경우 이탄층으로 형

성된 산성습원(bogs)이 늪(marsh)이나 소택지

(swamps)보다 그 형성기관이 오래된 것으로 간

주하여 높은 등급으로 간주한다(Ontario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2002). 우리나라의 경우 

60∼70년대에 이루어진 하천정비사업에 의해 단

절된 습지구간이 생겨 그 형성기간이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판단되어 안정된 상태로 보인다. 이에 

일반 습지와의 차별성을 줄 수 있는 지표로 공간

형성기간을 포함하였다. 둘째, 수생태계 및 육상

생태계의 연결성을 평가한다. 습지는 육상생태계

와 수생태계를 연결하는 전이대로서 이 부분이 끊

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어야 할 것이

다. 공간 내에 서석처간의 연계가 되는 것은 생물

군집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필수적 요소이다. 

셋째, 희귀성을 평가한다. 멸종위기 동식물이나 

보존가치가 높은 희귀 생물이 서식하거나 지형학

적 특성상 보존가치가 높은 경우를 일컫는다. 이

러한 서식처는 단지 일반적인 종들만 지원하는 서

식처보다 더욱 가치를 지닌다. 군, 국가 더 나아

가 국제적 수준에서 희귀한 모든 종들은 그 지역

의 중요한 자연자본의 한 부분을 형성한다(김귀

곤, 2003). 넷째, 식생으로 습지에서 식생은 심미

적인 기능과 함께 수질정화작용을 하며, 곤충 및 

새들에게 중요한 서식처가 된다. 이러한 식생의 

분포는 다양해야 한다. 야생동물들은 식생의 다양

도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서식환경을 선택하기 

때문에 식생의 구조가 다양할수록 잠재적인 야생

동물종의 다양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일기 등, 2009). 또한 빈영양상태의 환경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습지식물은 토양에 산소를 순

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분해를 가속화함으

로서 보유한 영양분을 소모하거나 토양 내에 인의 

고정화 또는 탈질소작용에 의해 영양분의 보유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Hackney, 1987; 

Gersberg et al. 1986). Keighery(1994)는 식생

의 구조 및 상태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누고 습

지의 건강도를 평가하였다. 미국 플로리다 수자원

국에서 나온 습지간이기능평가법에서는 식생의 피

도를 10 % 이하에서부터 75 %이상까지 그 정도

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하여 점수화하였다

(Raymond et al. 1997). 다섯째는 수원함량으로 

습지내에 물의 유출입이 원활하여 수량이 풍부하

면 더욱 다양한 서식환경을 제공할 수 있듯이 수



강수진․강 구․홍 일․여홍구

- 552 -

심과 주기적인 수위의 연중변화는 식물과 동물의 

군집에 중요한 영향을 주므로 습지형 구하도에서 

수원함량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토양은 습지가 전반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본

이 되며, 식물 서식의 기반이 되므로 식생의 번성

과도 관련된다. 

서식처 평가
평      가      기      준

① ② ③ ④ ⑤

안정성 ⑴ 공간형성기간 5년 미만 5∼10년 10∼25년 25∼40년 40년 이상

연결성

⑵ 육상생태계 연계성

주변  차단 및 

격리

(주거지 등)

주변 부분 

차단
농경지 연결 인위적 공원

산

(국립공원 등)

⑶ 수생태계 연계성

 주변 차단

(범람요인 

없음)

계절적 하천 

범람시

주변연못, 

웅덩이,

농경지

주변 저수지
주변 하천 

접근 용이

희귀성 ⑷

공간유형별

희귀성

(Rarity)

대상지내에서

동등한 습지

유형 흔한 

경우

대상지내서

동등한 습지

유형 드문 

경우

지역적으로 

유사습지

있고 동등습지 

유형

드문 경우

광역적으로 

유사습지

드물고 동등 

습지유형 드문 

경우

광역적으로

아주 희귀

(보호종, 

멸종위기종 

서식)

식생
⑸ 식생구조

나지, 인간 

이용으로

식물 생육 

제한적

단순 

층위구조

2층 구조

(다양한 

초본층)

다양한 층위 

구조(층위 

구조가 3층)

다양한 층위 

구조(4층 이상)

⑹ 식생피도 20 %이하 20∼40 % 40∼60 % 60∼80 % 80∼100 %

수량 ⑺ 수원함량
0∼20 %

(수량부족)
20∼40 % 40∼60 % 60∼80 % 

80∼100 %

(연중 수량 

풍부)

토양 ⑻ 입경 분포
점토

(0.001 mm)

굵은점토

(0.004 mm)

잔실트

(0.016 mm)

굵은 실트

(0.062 mm)

모래

(0.25 mm∼)

표 2. 서식처 평가 지표

2.3 친수성

단절된 습지는 조류, 어류, 식생 등의 각종 생

물의 서식 및 수변과 연계된 경관을 만들어 심미

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인간에게 제공한다. 축제

나 행사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역사문화의 공간으

로 활용하고, 야생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장

소가 될 수 있는 등 풍부한 레크레이션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습지라는 공간에서 낚시, 사냥, 관망, 야생생물 사

진찍기 등의 활동을 한다고 보고되었으며, 이들이 

습지와 관련된 활동을 하며 소비되는 돈이 매년 

590 억원에 달한다고 한다(EPA, 2012). 우리나

라의 경우 경기도 안산 시화호 갈대습지일원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함께할 수 있는 환경축제의 일환

으로 시화호갈대습지 환경축제를 열어 올해로 4

회를 맞이하였으며, 이곳은 매년 20여만명의 관람

객이 방문하는 축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Kwater, 2012). 이처럼 습지가 인간에게 주는 

심미적 가치 또한 무궁무진하며,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수성에 대한 평가지표로 습지경관, 친수시설 및 

활동을 평가지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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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성 평가
평      가      기      준

① ② ③ ④ ⑤

습지

경관

(1)

시각경관

(습지 및 그 

주변)

경관불량

(산업 및 

상업지역 오물 및 

하수처리장, 

쓰레기 매립지의 

존재)

경관불량

(부유물+ 

쓰레기)

인공경관

(시설물)
인공+자연

자연습지에

가까움

(2)

생태경관

(고유수종, 

산림)

고유수종,

주변 산림 없음

주변 산림 

없음,

습지내 

고유수종

습지주변 

산림보존,

습지내 

고유수종 없음

습지 안밖  

식생의 50∼70 

% 고유수종

습지 안밖  

식생의 70 

%이상 

고유수종

친수

시설 

및 

활동

(3)

접근성+이용성

+개방성

(램프 갯수)

접근어려움

(완전폐쇄)

1개소,  

램프 없음

1개소,  

램프 있음

양안 1개소,

램프 없음

양안 2개소,

램프 있음

(4)
휴게공간/운동

/생태학습공간
없음

1개소 공사 

중

1개소

(휴게/운동공간)

2개소(휴게/

운동/생태학습)

3개소(휴게/

운동/생태학습

다양한공간)

표 3. 친수성 평가 지표

2.4 수질

단절된 습지는 하천형 습지와는 달리 물이 정

체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수질이 악화되기 쉽다. 

따라서 습지형 구하도에서 수질은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수중에 미생

물들에 대한 영양분이 다량 존재하면 부영양화 현

상이 발생한다. 특히 단절된 습지의 수질이 악화

되면서 수층 전체에 조류를 형성하기도 하며 습지 

수면 여러 곳에 군집하여 떠 있기도 한다. 부영양

화를 일으키는 주요 영양염류는 생활하수, 공장폐

수, 농경지 폐수 등에서 기인된다. 수질은 단절된 

습지가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 

상태에 따라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의 기능도 함께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절된 습지를 평가하는 중요

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장측정이 가능한 DO, pH 또한 

BOD, COD와 같이 현장에서 채수된 물을 실험실

에 가져와 분석할 수 있는 항목을 지표로 제안하

였다. pH는 수중이온농도를 나타내는 기호로 수

질오염에 의한 수질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있는 

방법의 하나이다. DO는 용존산소로 이를 측정함

으로서 습지 내의 생물성장 조건 및 오염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환경부 환경정책기본

법 시행령 별표 1에 근거하여 호소수질기준(환경

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인용하

였다(환경부, 2011). 

구분 평가 기준

평가항목 1 2 3 4 5

pH 6.0∼8.5 6.0∼8.5 6.5∼8.5 6.5∼8.5 6.5∼8.5

DO DO < 2.0 2.0 < DO < 5.0 2.0 < DO < 5.0 5.0 < DO < 7.5 DO > 7.5

BOD BOD < 10 BOD < 8 BOD < 6 BOD < 3 BOD < 1

COD COD < 10 COD < 8 COD < 6 COD < 3 COD < 1

표 4. 수질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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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평가 및 관리방향 선정

평가방법은 각 4개의 주요평가항목의 비중을 

동일하게 지정하였다. 각 주요 평가인자의 지표는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가중치를 주요 조절

하였다. 평가결과는 속성별 총점수를 100으로 산

정되도록 조정하였다(표 5). 이렇게 도출된 속성

별 점수는 총점 25점 만점으로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0∼5점은 아주 낙후된 지역(Very 

poor), 6∼10점은 조금 낙후된 지역(Poor), 11∼

15점은 중간(Moderate), 16∼20점은 건강한 상

태(Good), 21∼25점은 아주 잘 발달된 건강한 상

태(Excellent)로 평가된다(표 6). 이에 따라 속성

별로 습지형 구하도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어

떤 속성에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속성별 습지관리가 가능하다. 속성별로 취약한 인

자를 판단하여 이에 맞는 관리대책을 만들 수 있

다. 예를 들어, 다른 속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

았지만 서식처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가 된다면, 서식처를 보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등급은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 

자연성 서식처 친수성 수질 총점

점수 20 30 10 20 80

비율조정 1 20/30 2 1

점수조정 1.25 1.25 1.25 1.25

최종점수 25 25 25 25 100점

표 5. 지표별 가중치 조정

등급 점수
자연성

(25 %)

서식처

(25 %)

친수성

(25 %)

수질

(25 %)

Ⅰ 21∼25 Excellent Excellent Excellent Excellent

Ⅱ 16∼20 good good good good

Ⅲ 11∼15 Moderate Moderate Moderate Moderate

Ⅳ 6∼10 Poor Poor Poor Poor

Ⅴ 0∼5 Very poor Very poor Very poor Very poor

표 6. 속성별 등급

속성별로 나온 점수를 합하여 총점을 통해서는 

습지형 구하도의 통합적인 상태를 평가할 수 있으

며, 그 보전 등급에 따라 향후 개발 또는 보전, 

적정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100점으

로 환산한 결과에 따라 표 7과 같이 관리대상지

역을 설정할 수 있다. 80이상이 나오면 최우선 등

급인 1등급의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지역으

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60∼80점이 나오면 일반 

보호지역으로 분류한다. 40∼60점이 나오면 중·장

기적으로 보호 또는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설정

하여 개선 또는 오염이 될 소지가 있는 습지형 구

하도로 분류한다. 20∼40점은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하여 개선의 관점에

서 관리하여야 한다. 20점 이하는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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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총점 관리대상지역 설정

1 80 이상 우선 보호지역

2 60∼80 보호지역

3 40∼60 중·장기적으로 보호 또는 개선이 필요한 지역

4 20∼40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이 필요한 지역

5 20 이하 개선이 시급한 지역

표 7. 평가 결과 해석

4. 습지형 구하도 기능평가법 적용

 연구결과 도출된 지표를 낙동강 2개 지점에 

적용해 보았다. 낙동강 지점1 구간은 경상북도 구

미시 도개면 용산리의 구하도 길이 3.6 km 구간

이다(그림 1). 구하도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

며, 주변 부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본류 주변 

부지는 모래사주와 습지형태로 되어 있다. 1918

년 지형도에 따르면 과거 구하도 하폭은 80~140 

m 이고 하도주변은 모래사주와 농경지였다. 현재

의 본류는 과거 농경지 구역에 해당한다. (2008

년 토지피복지도)   

그림 1. 낙동강 적용 지점 (토지피복도, 2008, 환경부)

낙동강 지점2 구간은 경북 구미시 지산동 일원

에 위치한 지산샛강으로 우각호 형태의 습지로 남

아있다. 구하도 주변 부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본류 주변 부지는 모래사주와 농경지 형태이다. 

과거 구하도 하폭은 110~320 m 이고, 하도주변

은 모래사주와 농경지였다(그림 1). 농업용수 공

급과 유수조절, 생태환경 제공 등의 기능을 발휘

하면서 친환경 생태지역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지산 샛강 생태 

습지 조성’ 중에 있다.

두 지점을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법에 따라 

평가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지점2 구간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점별 4개 속성에 대한 

평가지표별 점수를 세부지점별로 도식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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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자연성 속성의 경우 지점별로 습지규모와 홍

수저장 지표에 비해 인간활동과 토지이용 지표의 

변화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친수성 속성의 경

우 친환경 생태지역으로 꾸며놓은 지점2의 점수

가 확연히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식처 속

성에서는 지점1과 지점2가 비슷하게 점수가 나타

났다(그림 2).  

그림 2. 낙동강 습지형 구하도 4개 속성별 비교평가결과

지점1은 평가툴을 적용한 결과 자연성에서 14

점, 서석처에서 20점, 친수성에서 10점, 수질에서 

14점으로 평가되어 총 58점으로 중·장기적으로 

보호 또는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결과가 나왔

다. 하지만 속성별로 보았을 때 이 구역은 서식처

가 비교적 잘 발달된 곳으로 방사형 그래프 유형

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그림 3). 서식처 강화 

유형으로 다른 속성들은 향후 관리 및 보전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곳이다.

지점2는 평가툴을 적용한 결과 자연성에서 20

점, 서식처에서 22점, 친수성에서 23점, 수질에서 

18점을 받아 총 83점으로 우선보호지역으로 평가

되었다(그림 3). 2013년 생태습지조성계획이 완

료되면 더욱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 낙동강 습지형 구하도 지점별 평가결과(좌: 지점1, 우: 지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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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논의될 사항(Discussion)

이상에서 단절된 습지형 구하도 평가기법을 개

발하여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아직까지 우

리나라에서 단절된 습지형 구하도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이나 습지관련 학문 분야의 발전은 선진국

에 비해 뒤쳐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갯

벌을 중심으로 한 연안습지의 기초조사(국토해양

부, 200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해양

수산부, 2006) 및 보호운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

어 내륙습지나 습지형 구하도 등 다른 습지유형에 

관한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습지형 구하도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 평가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결과를 

습지형 구하도에 단순하게 확대 적용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한계도 있을 것

이다. 이는 앞으로 다양한 습지형 구하도에 적용

해 봄으로서 오차범위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듯 단절된 습지형 구하도의 건강성 평가를 더

욱 정교하게 수행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료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지난 10년 동

안 전국내륙습지 자연환경조사, 일반조사, 또는 

정밀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습지의 사회경제적, 환

경적, 생태적 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지

만, 습지형 구하도에 대한 자료는 절대적으로 부

족한 실정이다. 습지형 구하도의 관리와 보존에 

활용할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하도

의 분포 및 이용, 관리현황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구하도 조사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인위적 간섭의 정도를 종합적·정량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자료조

사 항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 후 적절한 관리방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기법을 적용하면 

그 결과 자연성, 서식처, 친수성, 수질 이 4가지 

속성에서 어느 부분에 취약한지를 알 수 있다. 취

약부분에 대한 평가 후 사후관리가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 서식처 속성이 취약하게 판단되면 수변 

완충 녹지대를 조성해 줄 수 있다. 습지를 따라 

주변에 식생띠를 조성해 줌으로써 이를 지나는 오

염물질들을 정화하고 조류나 양서류들의 서식처나 

이동통로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연구결과를 향후 시범유역에 적용하여 활

용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국의 중부지역의 만

경강과 남부지역에 위치한 영산강에 있는 습지형 

구하도를 대상으로 적용을 해 보고자 한다. 적용 

결과 활용이 검증되면 보전가치가 있는 습지형 구

하도의 보호지역 관리하여 각종 개발로부터 위협

받고 있는 습지형 구하도의 체계적으로 진단 평가 

후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국가하천사

업에 구하도의 최적화된 평가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단절된 습지형 구하도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상태로 보다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

다. 이를 위해 습지형 구하도의 가치를 인식하고, 

최초로 평가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본 

연구의 가치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연구가 생소한 습지

형 구하도의 적절한 관리와 투자의 근거자료를 확

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도를 평가하기 위한 툴

을 제안하였다. 자연성, 서식처, 친수성, 수질로 4

가지 속성아래 21가지 지표를 평가하며 각 평가

지표들은 국내외 내륙습지를 평가하는 선행연구자

료들과 습지형 구하도 특징에 부합하는 지표속성

을 추가하였다.

이를 낙동강 일부 두 지점을 적용해본 결과 지

점1은 총 58점으로 중·장기적으로 보호 또는 개

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지점2는 

총 83점으로 우선보호지역으로 평가되었다. 이 평

가법은 향후 여러 시범유역에 적용하여 활용가능

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이는 

국가하천사업시 구하도에 최적화된 평가툴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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