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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유역 농업용저수지의

가뭄극복 방안

1. 머리말

우리나라 연평균 강우량은 1307.7㎜로 세계 평균 807㎜보다 많지만 전 국

토의 약 70%가 산악지형이며,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하천경사가 상대적으

로 급하고, 지역별, 계절별 강우량편차가 심해 홍수기 강우량이 편중되는 등 

지형적, 기후학적 측면에서 수자원관리 여건은 매우 불리한 입장이다. 최근

에 이상기후 현상에 의해 국지성 집중호우 및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하

게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자연재해 중 가뭄은 그 특성상 홍수, 지진 등 

기타 자연재해와는 달리 장기간 발생되고, 진행속도가 느리므로 시·공간적

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에 적절한 농업가뭄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용수의 광역상수도사업과 

같은 농업용수 확보의 광역화가 전반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기후변화를 고

려한 가뭄 발생 평가와 농업용수 수급 계획수립, 장기가뭄예측 및 인지능력 

향상 기술개발, 물절약 시스템 및 관개기 전 저수율 예측 기술개발 등을 통

한 국지적인 가뭄발생과 지속적인 가뭄대응을 위한 구조적, 항구적 가뭄대

책 시스템이 마련해야 된다.

또한 수자원이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수자원이 풍부한 대하천의 유수를 활용하여 수자원이 부족한 중·소하천에 

공급하는 하천 간 수계연결사업 필요성이 재기되므로 그에 대한 타당성과 충

북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수계연결 광역화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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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기후변화와 하천수 이용현황

2.1 강우량의 변화

우리나라 연강수량의 평년값은 1307.7㎜로 7월

과 8월에 약 44%가 집중되어 있으며, 7월부터 9월 

사이 평균 2.5개의 태풍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

한 기후적 특징은 극심한 강수량 차이를 보여 여름

철 우기와 봄, 가을, 겨울의 건기로 구분되며 건기

의 무강우와 가뭄에 대비하여 용수확보를 위한 강

수예측과 기후변화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과 장마에 의해 대부분의 

강수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마른장마가 발생하거나 태풍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경우, 연간 강수량이 대폭 감소하게 되고, 겨울철 적

설에 의한 하천수 유입수 등 건기 강수량에 의한 저

수량 확보가 미흡할 경우 후년도 관개가 시작되는 4

월∼5월경 심각한 농업용수 부족을 겪게 된다.

전국의 연간평균강수량을 나타내는 그림 1을 살

펴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강수량은 보통 4∼5년 간

격으로 증감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13∼

‛`16년도에 지속적인 강수량 감소를 확인할 수 있

다. `‛16년도의 강수량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기는 하

지만 여전히 평년값 이하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5년간의 강수부족은 하천 갈수의 원인이 되

었으며, 장기간의 강수저조로 인한 저류지 댐 및 

농업용 저수지의 평년저수율 회복 불가는 전국적인 

물부족 현상을 야기하였다.

2.2 가뭄현상의 변화       

그림 2에서의 SIP지표는 가뭄과 수해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 지역적 재해현상임을 나타내며, 수자

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부분의 방법이 인근 하천과 

저류지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간의 무강

우 시 갈수가 빠른 소하천이나 수계상류부에 속하

는 산간지방의 극심한 물부족 현상은 불가피하다.

3. 미호천유역 현황

3.1 위치 및 구역

미호천유역은 충청북도 진천군의 진천읍 덕산면, 

백곡면, 이월면, 광혜원면, 초평면 6개 읍면과 음

성군의 금왕읍, 맹동면,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5

개 읍면 등 충청북도의 2개 군 11개 읍면과 경기도 

안성군 죽산면의 일부가 포함되어 2도 3군 12개 읍

면이 사업계획 구역이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8.3 36.5 56.4 78.5 101.7 158.6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89.7 274.9 162.8 50.2 46.7 25.5

표 1. 전국 월별 평균강수량 (단위 : ㎜)

그림 1. 전국 연간평균강수량 및 평년값 (단위 : ㎜)

도별 시군별 읍면별 비고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덕산면, 초평면, 백곡
면, 이월면, 광혜원면, 문백면

7개 읍면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맹동면, 대소면, 삼성
면, 생극면, 음성읍

6개 읍면

경기도 안성군 죽산면 1개면

2개도 3개군 14개 읍면

표 2. 행정구역별_미호천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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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호천유역 강우량 변화

전국 연간 평균 강수량은 1,307.7㎜이지만 미호

천유역 저수지가 개발되기 시작한 70년도 후반부터 

40년간 미호천지역의 관측소자료를 토대로 강수량 

변화를 살펴보면 년 평균 강수량은 1,233.8㎜로서 

전국적으로 평균치 이하의 강우지역임을 알 수 있

으며, 년 강수량 1,000㎜이하도 9개년 발생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속적인 평균 강수량 이하

의 발생한 빈도를 분석한 결과 2년 연속 3회, 4년 

연속 1회 나타나고 있어서 최근에 발생한 4회 연속

적인 평균강우량 이하는 이상기후현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런 연속가뭄현상은 지

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4. 미호천유역 농업용저수지 현황

4.1 저수지 설계시 홍수량 및 한발빈도 결정

2002년에 개정된 설계기준에 의한 농업용댐의 

설계홍수량은 200년 빈도의 확률홍수량, 기왕 최

대홍수량, 지역 최대홍수량 중에서 큰 값을 설계홍

수량으로 하였다. 여기에 필댐의 경우는 20%를 가

산하도록 하였고, 댐이 붕괴 될 경우에 인적 물적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능최대홍수량

(PMF)을 설계홍수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4.2 미호천유역 대규모 농업용 저수지 현황

1984년에 미호천유역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이 

준공된 저수지는 12개 저수지이며, 그 중 1천만㎥ 

규모이상의 대규모 농업용저수지는 7개소이며, 수

그림 2. 2017. 06. 11. 전국 SPI6 및 2017. 08. 29. 전국 SPI6

(자료 : 수문기상가뭄정보시스템, 기상청, 2017)

그림 3. 미호천 유역 40개년 연간 평균 강수량(청주기상청자료)

 (단위 : ㎜)

1960년대 이전 1969∼1981년 
개정

1982년 개정 2002년 개정

100년 빈도
또는 관측기록 
중 1, 2위

100년 빈도
홍수량×1.2

200년 빈도
홍수량×1.2

200년 빈도 
홍수량에 20%
가산 또는 PMF 
적용

표 3. 저수지 홍수량 산전기준 변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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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면적 8,680ha, 저수량은 73,141천㎥로서 음성, 

진천, 청주, 증평지역의 중요한 농업용수 공급원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유역별로 보면 미호천유역 본류 지역에 4.045ha, 

미호천유역 지류인 보강천 지역이 1.570ha, 한강 유

역이 1.500ha로 되어 있는데 한강유역에 있는 용계

지와 금석지 그리고 무극지는 저수지는 한강유역이지

만 수혜구역은 대부분 미호천유역에 위치하고 있다.

5. 농업용저수지의 가뭄극복 대처방안

5.1 저수지 규모별

5.1.1 중·소규모 저수지

관개기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천에 

설치된 양수장, 관정 또는 보를 이용하는 방법과 

저수지로부터 연결된 수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

다. 저수지의 경우 양수장보다 넓은 몽리면적을 담

당하기 때문에 적절한 저수량을 확보하지 못 할 경

우 가뭄피해지역을 확대할 수 있어, 저수지의 저수

량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뭄발생 시 1천만톤 이하의 중·소규모 저수지

는 하천 및 기타수원으로부터 펌핑을 통한 양수저

류를 하게 된다. 양수저류의 경우 펌프와 관로의 

매설만으로 가뭄시기에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어 

저수량이 저조한 저수지는 인근하천으로 부터 저류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양수저류방법은 

강수에 의한 해갈 전까지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수지 준설과 더불어 많은 지역에서 가

뭄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5.1.2 대규모 저수지

1천만톤 이상의 대규모저수지는 넓은 지역의 몽

리면적에 용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관개기 유출되는 

유수량을 감당하기 위한 양수저류 시설을 갖추기

는 어렵다. 양수저류를 위한 펌프의 용량과 설비시

간과 비용측면에 한계점이 발생하며, 가뭄이 지속

되어 하천수의 유량이 감소할 경우 대규모저수지의 

용수공급량을 감당할 수 있는 양수저류를 실시하기

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준설작업을 통한 저수지 가뭄대책은 상습가

뭄지역에 위치한 저수지의 내용적 부족을 해결하여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기후변화에 따

른 산발적 가뭄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

렵고, 저수지의 내용적을 확보하더라도 강수에 의한 

저수량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간 무강우에 

저수지명 위치 준공년도
수혜면적

(ha)
유역면적

(ha)
총저수량
(천㎥)

홍수면적
(ha)

댐 여수토

높이
(m)

길이
(m)

길이
(m)

일류수심
(m)

홍수량
(㎥/s)

7개소 8,680 73,141

무극 음성 사정 1981 - 1,315 3,070 49.5 23.0 133 82 1.3 318

금석 음성 금왕 1981  102  717 3,840 45.0 26.3 177 40 1.3 186

용계 음성 금왕 1981  795  748 4,260 48.4 24.7 255 42 1.3 183

맹동 음성 맹동 1983 1,338  706 12,690 11.0 32.0 237 45 1.0 196

백곡 진천 백곡 1984 3,089 8,479 26,618 232 29 401 43 8 2,042 

원남 음성 원남 1988 856 3,655 8,791 140 27 205 390 2 710 

미호 진천 초평 1985 2,500 13,330 13,872 327 19 174 132 2 905 

표 4. 미호천유역의 주요 농업저수지 현황(자료 : RIMS, 한국농어촌공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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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발생한 가뭄의 대응책으로는 보기 어렵다.

5.2 가뭄극복 형태별

5.2.1 저류공간 확보

현재까지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강우의 저류공간 확보였다. 현재도 극심한 

가뭄에 대비한 우수저류시설로서 저류댐을 건설하

여 가뭄발생시 활용하는 등 저류공간 확보와 기존 

저류공간의 확장을 추진하지만, 우리나라의 지형적 

조건에 의한 한계가 존재하며 매년 강수의 변화가 

불규칙한 상황에서 일정한 저수량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5.2.2 양수저류

저수지 인근 하천으로부터 저류를 하는 방식은 

하천의 유역면적과 상시유량에 따라 확보가능한 저

수량이 달라지며, 가뭄상습지역에 위치한 저수지의 

저수량이 저조한 상태에서 동일한 지역의 위치한 

하천이 갈수위 이상의 수위를 유지하지 못한 상황

에서는 하천수를 이용한 저수지 저류의 효과를 기

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뭄에 취약한 중·소규모 저수지에는 현

재 시행되고 있는 저수지 월류에 대비한 비상대처

계획(EAP : Emergency Action Plan)과 동일하

게 가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수

지 인근 하천이나 하수처리장등 안정적 수원 확

보 가능한 곳에서 저수지로 연결되는 가뭄대처계

획(DEAP : Drough Emergency Action Plan)을 

저수지마다 수립하여 항구적인 가뭄극복이 가능하

도록 양수저류 시설을 저수지 신설시 계획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2.3 수계연결

강우 및 하천수 이용방법은 하천수 현황과 강우

상태에 따라 지역간 수자원확보의 불균형을 발생시

키기며 강우에 의한 가뭄해갈에 의존하는 농촌의 

경우 가뭄발생시 그 피해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대규모 저수지의 저수량 확보는 넓은 유역면적의 

하천 유입량과 강수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뭄시 

인근하천에서 소규모 양수저류하여 저수량 확보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인근의 수량이 

풍부한 큰 하천과 수원 부족으로 가뭄에 취약한 

소규모 하천과 연결하여 다량의 수원을 공급할 수 

있는 수계연결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러한 수계연결사업의 수범사례로서 한강 신곡양수

장에서 취수한 한강물을 2014년∼15년 극심한 가

뭄을 겪었던 강화북부지역에 공급하여 낮은 강수

량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가능하게한 한강-강

화 수계연결사업을 들 수 있다. 또한 한강-강화 수

계연결사업은 바다로 유실되는 한강수를 사용하여 

수자원 이용률을 높이고, 기존 수로를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저수지와 수로 중축보다도 효율적이었

다. 현재 정부, 공공기관등에서 수계연결 방식으로 

가뭄극복하고 있는 계획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6. 수계연결사업 추진

6.1 개요

대형, 중·소규모저수지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

운 상황에서 이수안전도를 높일수 있는 대안으로 

물이 풍부한 지역의 수리시설물에서 부족한 지역의 

수리시설물로 수계연결(댐→댐, 댐→저수지, 보→

댐·저수지, 담수호→저수지)을 통해 항구적 가뭄해

소 및 용수공급 불균형 해소하기 위한 정책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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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 대안으로 제시 될 수 있다.

6.2 시행 및 계획 중인 사업

금강-보령댐 수계연결 사례와 더불어 최근 용수

공급확보를 위한 정부의 수계연결사업 정책 추진은 

강수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하천수 활용의 중요

성을 증대시켰으며, 특히 호남지방에 비해 산간지

방이 많은 지리적 특성과 비교적 적은 강우로 인해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부지역의 수계연결사

업의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6.3 한강-미호천 수계연결 사업(안)

6.3.1 필요성

충청북도의 평년 강우량은 1,264.8mm이나 ‘16

년은 1,083.3mm로 평년의 85% 수준이었으며 

‘17.05.29 기준 강수량은 161.1mm로 같은 기간 평

수리시설 계
다목·
발전댐

보 저수지
하구·
방조제

총저수량
(억㎥)

231 181 6 31 13

사용용수 계 농업용수 유지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년간사용량
(억㎥)

372 152 121 76 23

표 5. 우리나라 수리시설물별 담수량 및 용도별 용수사용 현황

(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3차 수정 계획, 국토교통부, 2016)

(단위 : 억㎥) 

수계별 관련 수리시설 및 기관
관로연장 (km) 비고

From To

하천 시설물 관리기관 하천 시설물 관리기관

금강 공주보 수자원공사 웅천천 보령댐 수자원공사 시행

영산강 장성댐 농어촌공사 평림천 평림댐 수자원공사 양수장3, 00km 시행

보성강 주암댐 수자원공사 평림천 평림댐 수자원공사 시행

금강 공주보 수자원공사 삽교천 예당(저) 농어촌공사 양수장4, 28km 시행

낙동강 상주보 수자원공사 삼덕천 화달(저) 농어촌공사 양수장1, 11km 시행

안성천 아산호 농어촌공사 안성천 금광,마둔(저) 농어촌공사 양수장3, 29km 시행

발안천 남양호 농어촌공사 발안천 덕우,기촌(저) 농어촌공사 양수장3, 19km 계획

금자천 금호호 농어촌공사 군내호 농어촌공사 양수장3, 11km 계획

금강 공주보 농어촌공사 하대천 계룡(저) 농어촌공사 양수장5, 19km 계획

금강 백제보 농어촌공사 수목천 반산(저) 농어촌공사 양수장9, 13km 계획

낙동강 낙단보 수자원공사 신오,중용(저) 농어촌공사 양수장2, 18km 계획

낙동강 구미보 수자원공사 도장,남밭(저) 농어촌공사 양수장2, 14km 계획

낙동강 칠곡보 수자원공사 경호천 낙수,남북(저) 농어촌공사 양수장4, 12km 계획

낙동강 함안보 수자원공사 구랑천 음달(저) 농어촌공사 양수장2, 19km 계획

표 6. 수계연결사업 추진현황

구분 계 청주 보은 옥천·영동 진천·음성 괴산·증평 충주제천단양

저수지 수 183 17 17 45 40 28 36

저수율 (%)
현재 36.0 32.7 42.9 46.4 28.2 38.3 43.0

평년 59.6 64.7 63.2 66.2 52.7 66.1 58.4

평년대비 60.4 50.5 67.9 70.1 53.5 57.9 73.6

표 7. 충청북도 농업용 저수지 저수현황

(자료 : RIMS, 한국농어촌공사, 2017.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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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강우 254mm의 64%수준에 불과하여, 기후변화

로 인해 반복되는 봄 가뭄으로 농업용저수지 저수

율은 매년 감소되는 추세이며, 충북의 농업용저수

지 중 미호천유역의 청주,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의 중북부지역 주요 농업용저수지의 평균저수율은 

25%수준(2017.6.30.기준)으로 타지역에 비하여 현

저히 저수율이 떨어지고 있다.

6.3.2 충북 중북부 수계광역화사업 계획(안) 제안

충주댐에 기 확보된 농업용수를 비관개기에 저수

지에 저류하여 관개기 용수 부족지역인 충북 청주

시,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일원 

6,519ha(충북 관개면적 26,655ha의 25%) 의 관개

면적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양수

장 6개소, 송수관로 32km를 건설하여 한강과 미

호천을 수계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강우 패턴 변화에 따른 봄 가

뭄 대비하고, 농업용저수지의 저수량 확보를 위해 

기확보된 충주댐 농업용수(315백만㎥/년)를 비관개

기(10월~3월)에 저수지에 저류하여 관개기에 공급, 

시기별·지역별 용수 균등 배분이 가능해지고, 미호

천유역의 봄마다 반복되는 가뭄에 안정적 용수공

급 가능한 항구적인 가뭄대책이다.

7. 결론

소하천의 경우 가뭄시기 갈수위에 빠르게 도달하

여 농업용수 사용에 제약이 많고, 국가하천과 지방

하천은 하천법 제51조 등에 의해 갈수상황에서 하천

수 사용량을 조절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강수와 하천

현황에 따라 하천수를 이용하는 지역의 농업적 가뭄 

정도차이가 심해지고, 최근 증가하는 농업적 가뭄과 

미래기후 예측 시나리오에 따른 가뭄발생 빈도 증가

가 예상 되는 상황에서 각 지역의 하천수와 저수지

만으로는 가뭄재해에 대응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7.1 가뭄대책의 취약성과 구조적 대응방안

불규칙한 강수현황과 건조기에 빈번한 가뭄상

구분 미호 백곡 금석 원남 용계 맹동 용당 평균

현재(%) 22.2 22.6 32.9 22.8 25.2 24.1 29.4 25.6

평년(%) 64.5 48.3 56.7 59.7 54.8 48.3 53.7 55.1

평년대비(%) 34.4 46.8 58.0 38.2 46.0 49.9 54.7 46.4

표 8. 충북 중북부지역 주요 농업용저수지 저수현황

(자료 : RIMS, 한국농어촌공사, 2017. 06. 30.)

그림 4. 한강-미호천 수계연결사업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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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도시 거주자들의 가뭄 체감이 적은 이유

는 각 지역의 광역상수도화사업을 통한 원활한 생

활용수 공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촌

지역의 가뭄 발생시 물 부족으로 인한 영농 불편은 

심각하다. 또한 불규칙한 강수패턴과 극심한 지역

강수 차이는 재해예방차원의 가뭄대책이 아닌 가

뭄 발생 후 후속조치 차원의 대응만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가뭄대책마저도 절수와 강우에 

의한 해갈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시적 가뭄대응이 

가능하면서 지역간 용수공급 편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뭄대응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 간 수계

를 넘나들며 상수원을 확보하는 광역상수도사업처

럼 상습가뭄지역 또는 극심한 가뭄이 예상되는 지

역과 수자원이 풍부한 하천간 수계연결사업을 통해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극대화하고, 농업가뭄에 

대비하여야 한다. 

7.2 가뭄대처계획 (DAP : Drought Action 

     Plan) 수립

가뭄에 취약한 중·소규모 저수지에는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저수지 월류에 대비한 비상대처계획(EAP 

: Emergency Action Plan)과 동일하게 가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 수원 확보 가능

한 곳에서 저수지로 연결되는 가뭄대처계획(DAP : 

Drought Action Plan)을 저수지마다 수립하여 항구

적인 가뭄극복이 가능하도록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7.3 미호천유역의 농업용저수지의 가뭄극복 방안

현재 충북지역의 이용 가능한 국가하천은 충주

에서 한강으로 연결되는 달천과 음성, 진천, 청주 

등에 위치한 미호천이다. 충북 중북부지역은 중산

간지역의 평야지대로서 큰 하천이 없고 작은 하천

지류가 많아 가뭄 발생시 각 지역의 작은 지방하천

과 소하천의 갈수가 빠르게 도달하고 이에 따른 하

천수 활용과 저수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

서 충북지역의 대표적인 국가하천인 두 하천을 이

용한 수계연결사업을 추진하여 미호천유역에 분포

한 각 지역의 저수지의 안정적인 저수량을 확보하

여 상습적 가뭄대책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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