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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막용수 사용으로 인한 시설재배지역의 지하수 수온과 

전기전도도 변화 특성 분석

Analysis of Groundwater Conductivity and Water Temperature Changes in 
Greenhouse Complex by Water Curtain Cultivation

백미경a
⋅김상민b,†

Baek, Mi Kyung⋅Kim, Sang Min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mpact of water curtain cultivation in the greenhouse complexes on groundwater’s electric conductivity and water 

temperature. The greenhouse complexes are mainly situated along rivers to secure water resources for water curtain cultivation. We classified the 

groundwater monitoring well into the greenhouse (riverside) and field cultivation areas (plain) to compare the groundwater impact of water curtain 

cultivation in the greenhouse complex. The groundwater observation network in Miryang, Gyeongsangnam-do, located downstream of the Nakdong 

River, was selected for the study area.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lectric conductivity and water temperature, the following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observed characteristics by region. 1) The electric conductivity and water temperature of the riverside area, where the permeability is high and 

close to rivers, showed a constant pattern of annual changes due to the influence of river flow and precipitation. 2) The flat land in general agricultural 

areas showed general characteristics of bedrock observation in the case of water temperature. Still, it seemed more affected by the surrounding well's 

water use and water quality. The electric conductivity did not show any particular trend and was influenced by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each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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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대비가 상시체제가 된 요즈음, 농업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가뭄 등의 비상시 지표수는 

물론이고 지하수의 공급 가능량에 대해서도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하수관리를 위해 국가 최상위 계획인 ‘지

하수관리기본계획 (2022∼2031)’이 4차로 수립되었고, 전국 

지하수의 수위, 수질변동 현황 및 변화추이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측정망 (국가관리측정망, 국가감시측정망, 농촌관리측정

망)과 보조측정망 (보조수위측정망, 보조수질측정망) 등 광역

과 지역단위로 크게 나누어 지하수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측정망은 지하수법에 의거하여 전국의 주요지점 (2022년 

기준 1,705개소)에 관측소를 설치하여 수위 및 수질의 변동실

태를 광역적으로 분석함이 목적이며, 보조측정망은 국가측정

망과 연계하고 보완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지역별 주요 관측

지점의 수위, 수질자료를 획득하며, 2022년 기준 보조수위측

정망은 2,918지점에서 수위, 수온, 전기전도도가, 보조수질측

정망은 1,232개소에서 생활용수 기준의 수질이 측정되고 있

다 (National Groundwater Information Center, 2022). 

지하수의 수질은 토지의 이용특성, 개발이용현황,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오염원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

고, 인위적인 기원뿐만 아니라 기후, 토양, 지질, 지하수의 흐

름 등에 따른 자연적인 기원들도 지하수의 수질에 영향을 미

친다. 국내에는 지하수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수질을 보전

하기 위하여 지하수법 제18조제2항 (수질오염의 측정) 및 지

하수의 수질오염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의 수립⋅고시)에 의하여 전국에 지

하수 수질측정망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Ji et al., 2013). 

그 동안 전국의 지하수 수질측정망 자료를 활용하여 Kim et 

al. (2010)은 국내 오염우려지역의 지하수 수질 추세 특성을 

연구하였고, Bang et al. (2011)은 통계적 분석을 통해 오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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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 et al. (2013)은 부산지역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이용하여 지

하수의 수질특성과 시간에 따른 수질변동 추세에 관해 연구

하였으며, Seo et al. (2020)은 경기도 지하수 수질측정망에 대

한 수질특성을 연구한 바 있다. 

수막재배는 지하수를 비닐하우스 피복재에 살수하여 보온 

및 단열 효과를 높여 무가온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로 현

재 우리나라의 많은 농경지에서 채택하고 있다 (Chang and 

Chung, 2015). 수막재배단지는 주로 지하수 자원이 풍부한 하

천 주변에 대규모 단지의 형태로 집중되어 있다 (Kim et al., 

2013; Moon et al., 2015). 겨울철 수막재배를 위한 집중적인 

지하수 사용은 인근 하천과 대수층에서의 지하수 흐름에 영

향을 미치며 지하수 수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겨울철 

계절적 양수에 의한 지하수 함양은 해당 하천 주변의 지하수 

온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Kim et al., 2012). 지하수의 화학적 

특성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Hiscock and Grischek, 2002; 

Ray et al., 2002).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에 걸쳐 농촌지하수관리를 위한 지하수 관측

망 사업을 통해 농어촌 용수구역의 관측공 개발 및 원격 지하

수 관측시스템 설치, 실시간 지하수위, 수질 (전기전도도, 수

온) 관측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국 농촌지하수관리 관측

망의 장기관측 자료의 추세를 분석하여 지하수위저하, 전기

전도도 상승 및 수온 변화가 나타난 관정 분석 결과 지하수위 

저하 135개소 (57%), 전기전도도 증가 83개소 (35%), 지하수위 

저하 및 전기전도도 증가 19개소 (8%)로 조사되었다 (KRCC, 

2021). 

대규모 시설재배단지에서 동절기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막용수 공급을 위해 강변에 위치한 지하수의 집중적인 사

용은 시설재배단지 일대의 지하수위를 낮추고 전기전도도와 

수온 및 기타 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

에서는 시설재배 밀집지역의 수온과 전기전도도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하여 밀양지역 낙동간 인근에 위치한 대규모 시설재

배지역의 보조측정망 관측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시설재배단

지가 아닌 일반농업지역의 수질특성과 비교분석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대상지역

본 연구의 대상유역은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과 상남면의 

하남들과 상남들 일대로 낙동강 인근에 위치한 대규모 시설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동절기 수막재배를 위해 

대부분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 중에 있으며, 진주의 수곡, 

단목지구와 함께 경남의 대표적인 대규모 시설재배 지역이다. 

여름에는 감자, 벼 등을 재배하고 겨울에는 비닐하우스 시설

을 설치하여 딸기, 고추 등의 다양한 시설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낙동강과 밀양강 인근의 상남면, 하남면, 삼랑진읍의 강변

지역에는 총 2,306공의 관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심도는 

평균 34∼36 m로 대부분 충적지하수를 이용하는 충적관정이

다. 시설재배단지 규모가 가장 큰 하남들의 경우 지하수 관정

은 총 1,031공이고 그중 92.6%인 955공이 농업용으로 사용되

고 있다 (Miryang, 2020). Table 1은 대상지역의 시설재배 및 

수막재배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시설재배면적 비율은 30.9∼

45.3%, 수막재배율은 85.9∼86.4%를 보여주고 있다.

2. 지하수 관측공

밀양지역의 보조측정망은 총 31개소가 운영 중이며, 지하

수관리기본계획의 하부계획인 ‘경상남도 지하수관리계획 

(2017∼2023)’에 의거 2012년에 6개소의 관측공 설치를 시작으

로, 2013년 7개소, 2014년 10개소, 2015년 8개소를 설치하였고, 

201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관측⋅운영 중이다 (Miryang, 

2019). 지하수 관측공은 태양전지판을 설치하여 자료수집 및 

송신전원으로 사용하며, 관측정을 보호하기 위해 가드와 팬

스가 설치되어 있다. 관측항목은 수위, 수온, 전기전도도 (EC)

이며, 한 시간 단위로 관측되며 원격송신으로 서버에 수집된

다. 관측정 심도별로는 암반대수층을 관측하기 위한 암반관

측정과 지표수의 영향이 빠른 충적대수층을 관측하기 위한 

충적관측정으로 구분된다. 

대상지역을 농업유형별로 강변에 위치한 시설재배지역 

(Greenhouse cultivation)과 평야부에 위치한 일반농업지역 

(Field cultivation)으로 구분하고 31공의 관측공 중 시설재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1 Greenhouse area and water curtain cultivation area percentage in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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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강변에 위치한 15개소, 일반농업지역은 평지에 위치

한 10개소로 분류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산악에 위치한 관

측정은 이번 연구에서는 비교하지 않았다. 다음의 Fig. 1은 

대상지역의 유형별 지하수 관측공을 분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수막용수 사용을 위한 시설재배단지의 농업용 지하수 

사용은 주로 강변에 위치한 시설재배단지에서 집중적으로 발

생하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강변 시설재배단지 인근에 위치

한 15개소의 측정망의 수온과 전기전도를 분석하였다. 15개 

지점 중 2개 지점은 동일 위치에 설치된 충적관정과 암반관정 

중 암반관측정에 다중심도 관측자료를 사용하였다. Fig. 1의 

관측정은 설치된 순서대로 세자리 숫자의 번호로 표현하였으

며 번호 앞의 MYM은 생략하여 표기하였다. MYM-002, 003

과 MYM-008, 009는 각각 다중심도 관측지점으로 충적관정

과 암반관정을 동시에 설치하여 관측중인 곳이다 (Baek and 

Kim, 2023). 

Table 2는 관측정의 설치연도, 소재지, 대수층의 구분, 심

도, 센서 설치심도, 인근 하천과 이격거리, 관측정의 고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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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31 groundwater monitoring wells classified by cultivation type and location (Baek and Kim, 2022) 

Fig. 1 The location of 31 groundwater monitoring wells categorized by agricultura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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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강변 시설재배지역 지하수의 전기전도도, 수온특성

강변지역에 위치한 시설재배지역의 지하수 관측공은 15개

로 전기전도도와 수온에 대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관측

결과를 정리하였다. 연구지역의 시설재배지역 강변지하수 특

성상 심도가 깊어지면 전기전도도가 증가하는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해 심도별 관측을 하였다. 2017년 7월 이전에는 각 관측

정의 지표하 30 m에 1개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2017년 

이후에는 지하수 심도에 따른 전기전도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4개의 관측정을 선정 (MYM-003, 006, 009, 020)하여 관측정

에 심도별로 3개의 센서를 설치하였다. 

가. 전기전도도 (EC)

다음의 Fig. 2는 강변에 위치한 15개 지점 지하수 관측정의 

전기전도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시설재배지역은 상대적으

로 투수계수가 크고 하천에 가까워 하천유량과 강수량의 변

화에 영향을 받아 전기전도도가 대체로 일정한 패턴의 연변

화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경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추가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각 지점별 

특성과 경향성을 보이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점

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MYM-002 (충적)와 MYM-003 (암반), MYM-008 (충적)과 

MYM-009 (암반) 지점은 충적지하수와 암반지하수 관측정을 

세트로 설치한 지점의 결과이며, MYM-003, 006, 009, 020지

점은 다중심도 관측지점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같은 위치

에 설치된 충적지하수와 암반지하수 관측정의 전기전도도 변

화를 살펴보면, MYM-002 (충적)는 최저 174.1 ㎲/cm∼최대 

439.1 ㎲/cm로 265 ㎲/cm의 차이를 보이고, MYM-003 (암반)

은 최저 수치가 1,235.0 ㎲/cm로 충적관측정의 최고치보다 크

고, 최대 3,200.7 ㎲/cm로 1,965.1 ㎲/cm의 큰 폭의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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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oundwater EC changes of 15 monitoring wells in river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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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MYM-008 (충적)과 MYM-0009 (암반)의 결과도 충적관

측정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769.0 ㎲/cm∼4,103.2 ㎲/cm) 암

반관측정이 높은 수치를 가지며 상대적으로 큰 변화폭 

(3,265.1 ㎲/cm∼10,964.8 ㎲/cm)을 보여주고 있다. 

다중심도 관측을 위해 설치된 MYM-003, 006, 009, 020지

점의 전기전도도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심도가 깊을수록 

전기전도도의 값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강과의 이격거리

가 상대적으로 먼 MYM-003 (184 m), 009 (370 m)의 경우 

수막재배기간에 전기전도도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강과의 이격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MYM-006 (40 

m), 020 (74 m)의 경우 수막재배기간에 주기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YM-006은 평소 약 700 ㎲/cm정도의 전기

전도를 보이나 동절기 수막재배 시기에 최고 6,000 ㎲/cm이상

의 높은 수치상승을 보이고 수막재배 종료 후 수치가 낮아지

는 변화를 보였다. MYM-020의 경우 가장 심도가 얕은 EC1 

(10 m) 지점은 수막재배에 따른 주기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EC2 (50 m)와 EC3 (90 m) 지점은 수막재배기간에 

006지점과는 다르게 전기전도도가 오히려 하강하고 이후 다

시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006지점과 020지점은 인

접한 하천이 밀양강과 낙동강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있으며, 

동절기 수막재배 기간동안의 지하수위 하강시 인접한 하천

에서의 지표수 유입 등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중심도 관측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MYM-006 

지점의 관측 시작 시기인 2017년 관측결과를 확대해 보면 수

막재배 시기의 주변 지하수의 집중 양수로 인해 최소 542.6 

㎲/cm에서 최고 6,417.9 ㎲/cm로 수치가 증가하고, 심도가 깊

을수록 변화폭이 커진다. 지표 아래 30 m에 설치된 센서는 

최저 542.63 ㎲/cm에서 최고 2,295.5 ㎲/cm, 40 m는 최저 548.7 

㎲/cm에서 최고 3,994.1 ㎲/cm, 60 m는 최저 758.3 ㎲/cm에서 

최고 5,337.7 ㎲/cm까지 수치가 증가하며 심도가 깊을수록 수

치 증가 폭도 커진다. 또한, 수막재배 시작과 동시에 모든 심

도의 EC가 증가하는데 투수성이 심도 전체에 걸쳐 비슷하고 

주변 시설단지 밀집으로 동시에 지하수의 사용량이 많아지는 

영향으로 판단된다. 최하부인 60 m는 가장 높은 수치를 오랜 

기간 지속하며, 40 m인 중심부는 수막재배시기에 일변화를 

보이는데 지하수의 이동이 활발한 주 대수층으로 보이며 30 

m인 최상부는 초기에 작게 상승하다 수막재배가 종료되기도 

전에 원 수치로 빨리 회복되는데 높은 투수성으로 인한 밀양

강의 빠른 희석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Fig. 3).

 

나. 수온

다음의 Fig. 4는 강변에 위치한 15개 지점 지하수 관측정의 

수온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지하수는 일반적으로 주변의 영

향이 없을 때 일정온도를 유지하고 심도가 깊을수록 수온이 

높아지는데, 수막재배 밀집지역의 관측결과 인근 관정의 집

중 사용시기인 동절기에 수온이 증가하고 비수기에 평온으로 

회복하는 일정한 연변화를 보인다.

관정 밀집 지역의 관측정인 MYM-002와 004는 수막재배 

집중 기간인 동절기에 양수로 인해 상대적으로 심부의 고온

의 영향으로 수온이 증가하며 재배기간 종료 후 수온이 하강

하는 일정한 연변화 양상을 보이나, 일반적인 지하수의 특성

과 같이 1∼2℃ 차이에 그친다. MYM-005의 경우 강에 가깝

고 (213 m), 투수성이 커 수온의 일변화를 보인다. 

다중심도 관측을 실시한 MYM-003, 006, 009, 020의 수온

을 살펴보면 최저 12.07 ℃에서 최고 19.44 ℃의 범위를 보였

으며, 대부분 심도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높았으며, 연변화는 

2 ℃를 넘지 않았다. MYM-003의 경우 지하수의 일반적인 특

징과 같이 심도가 깊을수록 수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20 m에 설치된 센서의 수온이 수막재배 기간 동안 

상승하여 충적지하수와 암반지하수가 혼합으로 상승과 하락

을 반복하는 특징을 보인다. MYM-006, 009, 020은 심도가 

Fig. 3 Multi-depth EC monitoring result of MYM-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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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roundwater temperature changes of 15 monitoring wells in river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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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면 수온이 높아지는 지하수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이는

데 동절기 수막재배에 지하수위와 전기전도도의 변화가 큰 

것에 비해 지하수온은 심도에 따른 온도변화 자체가 크지 않

아 동절기 하부의 지하수가 상승하더라도 수온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일반농업지역 지하수의 전기전도도, 수온특성

본 연구에서는 시설재배지역과의 비교를 위해 평야에 위치

한 일반농업지역 10개 지점의 전기전도도와 수온자료를 이용

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관측결과를 정리하였다. 

가. 전기전도도 (EC)

다음의 Fig. 5는 일반농업지역 평야에 위치한 10개 지점 

지하수 관측정의 전기전도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농

업지역 평야의 전기전도도는 67.9 ㎲/cm∼1251.8 ㎲/cm의 범

위를 보였으며 평균은 370.0 ㎲/cm였다. MYM-007, 012지점

은 비슷한 경우를 보였는데, MYM-007의 경우 일정한 전기전

도도 (575 ㎲/cm)를 계속 유지하다가 2018년 4월 이후 미약한 

일변화를 보이다가 11월 이후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여 9월과 

11월 계단식 하강 후 2019년 1월 중순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20년 3월 후반 이후 170 ㎲/cm까지 급락하고 이후 서서히 

증가하였으며, MYM-012도 일정한 값을 유지하다가 2018년 

6월 이후 수치가 하락하기 시작하여 142 ㎲/cm까지 떨어졌다. 

이 지점의 경우, 지하수위가 2017년 11월 이후 급격히 떨어지

며 일변화를 보였고, 전기전도도가 2018년 이후 점차 하락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근에 수막재배를 위한 지하수 신

규 개발 등으로 인한 수위 변화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상대적

으로 낮은 주변 지하수의 충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MYM-014의 앞서 살펴본 MYM-007, 012의 경우와 반대로 

2018년 4월 이후 서서히 수치가 증가하여 287.8 ㎲/cm의 수치

가 1,240 ㎲/cm까지 상승하고 2019년 7월 이후 다시 원래의 

수치로 회복하게 되는데 이후 상승 하강 등의 변화가 없었다. 

Fig. 5 Groundwater EC changes of 10 monitoring wells in plai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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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M-001, 010의 경우 연도별로 주기적인 변화의 특성을 보

였으며, MYM-001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기적인 

변화를 보이며 점차 감소하다 2018년 다시 증가하였다. 그 외 

나머지 지점은 특별한 경향이나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 수온

다음의 Fig. 6은 일반농업지역 평야에 있는 10개 지점 지하

수 관측정의 수온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농업지역 평야

의 지하수온은 15℃∼17.9 ℃로 시설재배지역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온도를 보이고 연변화, 일변화를 거의 보이지 않았

다. MYM-001의 경우 온도상승의 추세를 보이며, 7년 동안 

15.01℃∼16.16℃로 1℃ 이상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MYM-030 지점도 001지점과 마찬가지로 조금씩 상승하는 추

세를 보였다. MYM-007, 012, 016의 경우 특별한 변화 없이 

연중 일정한 값을 보였으며, MYM-010 지점의 경우 겨울철마

다 수온이 하락하고 회복되는 주기성을 보였다. MYM-014, 

027, 031 지점의 경우 2019년 결측치 전후의 자료가 다른 양

상을 보여 보다 장기적인 관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지하수의 전기전도도, 수온특성 비교

다음의 Table 3은 강변에 위치한 시설재배지역과 평야부에 

위치한 일반농업지역의 전기전도도와 수온의 대표적인 지점

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시설재배단지와 일반농업지역에

서 측정된 많은 지점들은 주변의 여건과 각 지점별 특성에 

따라 변화를 보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강변에 위치한 시설재배지역의 경우 수막재배를 위

한 동절기 지하수 사용으로 인해 전기전도도와 수온은 주기

적인 변화를 보인다. 평야부에 위치한 일반농업지역의 경우 

주기적인 변동없이 일정한 값을 유지하며 외부 여건의 변화

에 따라 일정한 변화를 보인다. 

Fig. 6 Groundwater temperature changes of 10 monitoring wells in plai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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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시설재배지역의 수막용수 사용으로 인한 지

하수 수온과 전기전도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낙동강 

하류에 있는 경남 밀양지역의 지하수 측정망 자료를 이용하

여 지형별 지하수위 변화를 분석하고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시설재배지역은 수자원 확보가 용이한 강변에 주로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재배단지의 지하수 사용에 따른 지하수의 전기

전도도와 수온의 변화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지하수 관

측공의 위치에 따라 유형별로 강변에 위치한 시설재배지역과 

평야부에 위치한 일반농업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밀양지역에 위치한 보조지하수측정망의 관측자료를 시설

농업단지가 주로 분포하는 강변과 일반농업지역인 평지의 전

기전도도와 수온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지역별 관측 특

성의 차이를 보였다. 1) 강변에 위치한 시설재배지역은 수막

재배를 위한 동절기 지하수 사용으로 인해 지하수위가 주기

적으로 낮아지며 전기전도도와 수온은 이에 영향을 받아 주

기적인 변화를 보였다. 2) 평야부에 위치한 일반농업지역의 

경우 주기적인 변동없이 일정한 값을 유지하며 외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변화를 보였다. 대상지역에 대한 유형별 

지하수 관측공을 분류하고 장기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

면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갑자기 관측값

이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등 특정시기에 변화를 보이는 경우

에는 그 지역의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은 함께 분

석할 필요가 있다.

시설재배지역에서는 농업용수 및 수막용수 사용을 위해 많

은 양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 지하수 고갈과 수질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지

속적인 지하수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재배단지에서의 지하수

위와 수질변화를 관찰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시설재배지역

에서의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 물순환 과정을 분석

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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