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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홍수특성 분석
Analysis of the Recent Flood Characteristics in Korea

1. 서 론

우리나라 홍수는 과거 대하천의 홍수가 주된 관

심사였으나 최근에는 중소하천의 홍수 발생과 함

께 도시침수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홍수피

해도 과거에는 농경지 침수 등이 많았으나 최근에

는 시민생활에 민감한 도시 주거 및 편의 시설에 

피해가 많은 편이다. 최근 우리나라 홍수피해액을 

보면 2000년 초에 발생한 태풍 루사와 매미에 의

한 조 단위 이상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이후 줄

어드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의 세계적인 기후변

화 이슈로 홍수재해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며, 실

제로도 집중호우가 과거에 비해 자주 발생하는 것

을 경험하고 있다.

과학의 발달로 재해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기술

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달되었

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재해발생의 매

커니즘이 더욱 더 복잡·다양화되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추이도 달라지고 있어 새로운 패

러다임의 재해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현재 우리나라의 홍수재해 상황

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

이라 생각되어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해 환경

과 최근 하천의 홍수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2. 홍수재해 환경

홍수재해 환경은 크게 사회적 및 자연적 환경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 환경은 도시화, 재해취

약인구의 증가 등을 들 수 있고 자연적 환경은 기

후변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자는 홍수범람에 

따른 피해양상과 인적 재해대책에 큰 영향을 미치

고 후자는 홍수규모 및 시·공간적 분포를 결정하

는 주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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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회적 환경

우리나라 인구는 1990년대 접어들면서 증가 추

세가 완만해 졌으나 인구의 노령화가 나타나고 있

어 재해취약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 사회의 노령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수로 노령

화지수가 있는데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의 노령화지수

가 10년 전인 2003년에는 41.3%였으나 2013년에

는 80%를 로를 10년 만에 배로 증가하였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은 2013년 기준으로 12%를 넘어서고 있다.

도시화률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약해졌으나 

구조적인 도시의 확대보다도 도시로의 인구 및 자

산 집중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도시인

구는 전체인구의 약 90% 정도로 인구 대부분이 도

시지역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재해취약 인구의 증가와 국민복지 

증진으로 국민들의 재해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욕

구가 증가하고 있어 인구 및 자산이 집중되는 도

시지역 하천에 대한 홍수대책이 점점 더 정교해져

야겠다.

2.2  강우특성

최근 대다수의 기후변화나 기후변동을 다루

고 있는 연구에서는 비정상성(non-stationary)

에 근거하여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극

한강수(extreme precipitation)가 증가하고 있

으며, 그 경향(trend)도 지속되고 있어 미래에도 

극한강수의 규모(magnitude)는 증가하고 빈도

표 1. 국토면적 및 사회환경 변화 (출처:국토교통부 포털)

지표(단위)
연도

국토면적(㎢) 총인구(천명) 도시인구(천명) 도시화율(%) 주택보급율(%)

1981 99,016 38,317 26.717 70.0 71.0

1991 99,300 43,801 36,331 83.0 75.0

2000 99,461 47,008 41,367 88.0 96.2

2001 99,538 47,343 41,662 88.0 98.3

2002 99,585 47,640 42,828 89.0 100.6

2003 99,600 47,925 43,353 89.0 101.2

2004 99,617 48,795 43,582 89.9 102.2

2005 99,646 48,782 43,959 90.1 105.9

2006 99,678 48,991 44,233 90.3 107.1

2007 99,720 49,268 44,610 90.5 108.1

2008 99,828 49,540 44,835 90.5 109.9

2009 99,897 49,773 45,182 90.8 111.0

2010 100,033 50,515 45,933 90.9 112.9

2011 100,148 50,734 46,230 9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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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도 잦아지리라 전망하고 있다.

집중호우의 기준으로 일우량 80㎜를 정하고 있

어, 본 고에서는 이것보다 큰 강우 사상을 추출하

여 연도별로 그림 1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1을 

보면 연도별 발생빈도의 증가추세는 어느 정도 확

인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증가추세가 그리 강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80㎜이상의 일강

수 연도별 평균 발생일이 ‘70년대는 3.2회, ’80년

대는 3.6회, ‘90년대는 3.9회, 2000년대는 약 4.0

회 정도였다. 이러한 특성은 단시간 강우에 더 강

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소하천의 홍

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강우의 집중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도별 최대 

그림 2. 지속시간별 1∼5순위 최다우량의 기간별(5년 기준) 집중정도 (출처: 기상청 홈페이지)

그림 1. 일우량 80mm 이상 강우의 연도별 발생현황 

시우량을 지점별로 1~5순위까지 추출하여 지속시

간별로 발생빈도를 그림2와 같이 도시하였다. 그

림을 보면 지속시간 3시간 강우사상의 경우 최근

까지 증가 추세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강우

지속시간이 길수록 증가추세는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후술할 대하천의 홍수특

성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3. 대하천의 홍수위 분석

유역유출 해석에서 하천의 홍수를 지배하는 강

우지속기간은 유역도달시간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것은 큰 유역일수록 지속기간이 긴 강우사상에 

영향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짧은 지속시간의 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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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소하천의 홍수규모를 지배하는 요소임을 의

미한다. 2절에서 조사한 강우특성이 하천에 어떠

한 홍수특성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5대강 주요 수위표지점의 홍수위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수위표지점의 제원은 표 2와 같

다. 그림 3은 5대강의 주요 홍수예보지점의 연최

대 수위값을 연도별로 도시한 것이다. 그림을 보

면 한강수계의 한강대교지점은 1990년 홍수위가 

지난 30년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후 홍수위의 

증가추세를 확인할 수 없었다. 영산강과 섬진강수

계의 나주와 송정 수위표지점 역시 한강대교 지점

과 유사하게 1989년 홍수위가 가장 높았다. 금강

과 낙동강수계의 공주와 진동지점은 2000년도 초

반에 가장 높았다. 이상은 유역면적 2,000㎢이상

의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중규모 이

상의 하천에서 최근 홍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확

인하기는 어려웠다.

그림 3. 우리나라 5대강의 연도별 최고수위 변화 (출처: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수  계 지점명 유역면적(㎢)
하구로 부터의 

거리(km)
하폭(m)

한  강 한강대교 24,753.2 43.4 1030.0

낙동강 진    동 20,311.3 84.3 440.0

금  강 공    주 7,149.5 88.8 515.0

영산강 나    주 2,058.7 62.6 677.0

섬진강 송    정 4,273.6 40.3 224.0

표 2. 주요 수위표지점 제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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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천홍수 피해

다음으로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의 하천의 홍

수 피해액을 재해연보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였

다. 그림 4는 우리나라 하천홍수 피해액을 연도

별로 도시한 것이다. 그림을 보면 하천 홍수피해

액은 2002년 이후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

세이며 전체 하천 피해액 중 소하천 피해액이 높

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체 하천에서 소하천 피

해액의 점유율은 최근 거의 80% 이상이었으며 

그 중 2009년은 85%로 최고 수준이었고, 2010

년과 2012년이 다음으로 각각 84%와 83%로 나

타나고 있다. 이렇듯 최근 피해액 중 소하천 피해

액의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2절의 강우분석 결과

에서도 나타났듯이 최근 단기 집중성 호우가 주

된 요인이라 판단된다. 중소 도시하천의 경우 대

하천에 비하여 하천 개수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홍수에 취약하고 특히 최근에 도시하천주변으로

의 자산집중 때문에 홍수피해가 가중되었을 수도 

있으나 최근의 집중호우가 원인인 것은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연도별 홍수피해액과 소하천 피해액의 점유율 (출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5. 맺음말

홍수대책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홍수

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정보의 공유이다. 대부

분의 사람들은 홍수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자연

재해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홍수는 자연

순환의 한 부분으로 분명히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

다. 다만 역기능의 결과인 홍수피해가 가공스러워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치수대책은 대부분의 국

가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선진외국

에서는 홍수순응 정책(living with floods)을 오

래전부터 채택하고 있다. 홍수순응 정책은 홍수터

는 어쩔 수 없이 주기적인 침수가 발생한다는 사

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활동을 전

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역주민들에게 생활

하는 지역의 홍수위험 가능성, 과거 홍수가 도달

한 높이, 주민들의 가옥, 농지, 상가 또는 공장들

의 편제 현황, 긴급 홍수시 대처요령 등을 알리고 

주민들은 토지이용방식 등을 개선함으로써 홍수

위험에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홍수에 대한 모

든 대책을 정부에서 지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반시민들에게 홍수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알리

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올바른 홍수대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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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기후변화 때문에 홍수와 

가뭄의 극한사상이 교대로 발생하고 이러한 추세

는 앞으로 심화될 것이라는 논리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 수문주기는 길어질수록 최대치가 갱신되는 

시계열성이므로 자연을 오래 관찰한 대상일수록 

큰 홍수사상을 많이 경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구체

적으로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 본 고에서는 제한된 자료에 의한 

분석결과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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