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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우리나라 농업용저수지는 17,600여개로 전체 농업용 저수지중 저수용량 10만m3 미만의 소규모 저수지가 전체저수지의 88.5%를 차

지하고 있으며 10만m3 이상의 저수지는 11.5%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용저수지의 주된 목적은 농업용수 공급에 있으나 최근 기상이

변과 집중호우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국에 널리 산재해있는 농업용저수지를 이용하여 유역의 도달시

간을 지체 시킨다면 하류지역의 홍수량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홍수조절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규모 저수지의 홍수능력을 증대시켜 유역의 홍수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저감 분석을 위한 대상저수지를 선정하였다. 향후 시범 저수지의 수문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저수지 하류 홍수 

저감 및 홍수조절 효과를 분석하여 시범 저수지 기반의 홍수대응능력 증대 기술을 모색 하고자 한다.

I. 서론

  우리나라에 산재되어 있는 농업용저수지의 대부분은 

관개용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홍수조절기능은 

5% 이내로 대부분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다[2]. 최근 

지구 온난화 등의 이유로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 하

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강우로 인하여 대규모 재해 

발생의 빈도가 높아지는 등 기상이변에 따라 농업과 농

업수리시설의 피해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홍수조절기능

과 같은 재해대비 보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범 저수지 기반의 홍수조

절 효과를 분석하고자 대상저수지를 선정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내 농업용 저수지 현황

  전국 수리답 면적 848ha 중 55.8%(474천ha)에 용수

를 공급하는 수리시설물인 농업용 저수지는 각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 국토해양부, 농림부와 연계되어 운영되

고 있다[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2008, 농

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시한 농업용저

수지 현황을 분석하여 설치 연도별로 농업용 저수지를 

살펴보면 1950년도 이전에 설치된 저수기가 10,150개소

로 전체 저수지의 57.5%를 차지하고 있어 60년 이상이 

경과되었으며, 1951년~1971년도 사이에 설치되어 40년 

이상이 경과된 저수지도 29.7%에 달하여 40년 이상 노

후화된 시설이 전체의 87.2%에 이르고 있다.

표 1. 농업용 저수지 설치년도별 유형분류

연도 개소수 비율(%)

1950 이전 10,150 57.5

1951 ~ 1970 5,235 29.7

1971 ~ 1990 1,867 10.6

1991 ~ 1995 102 0.6

1996 ~ 2000 171 1.0

2001 ~ 2005 97 0.5

2006 ~ 2008 27 0.2

소계 17,649 100

  저수지 유효저수량이 1,000만 이상의 저수지는 32

개소로서 전체 저수지의 0.2%인 반면 10만 미만의 

소규모 저수지가 전체 저수지의 88.5%를 차지하고 있

다. 따라서 농업용저수지는 국지성 호우로 인한 이상홍

수 뿐만 아니라 설계빈도 이상의 강우발생에도 취약점

이 드러나고 있다.

표 2. 농업용 저수지 유효저수량별 유형분류

저수량 개소수 비율(%)

10만 미만 15,617 88.5

50만 미만 1,197 6.8

100만 미만 399 2.2

200만 미만 240 1.4

500만 미만 141 0.8

1,000만 미만 23 0.1

1,000만 이상 32 0.2

소계 17,64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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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범 저수지 선정

  시범 저수지 선정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저수지

의 주요인자를 파악하여야 한다. 주요인자는 댐체의 길

이, 규모, 저수용량, 유역면적 등이 있다. 여기에서 저

수지의 홍수조절 효과분석을 위해 중요한 요소는 저수

지의 저수용량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저수지 선정의 

기준 요소를 저수용량으로 하였다. 

  저수용량의 크기는 수톤에서부터 수억톤까지 편차가 

심하여 계급의 수를 결정하여야 하며 계급의 수는 전체 

관측치의 수에 좌우되므로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급의 

수를 구하였다.

     log (1)

  식 (1)을 이용하여 계급의 수를 결정하는데, 계급의 

수가 15 이상이 되면 계급이 너무 펼쳐지게 되어 산만

한 반면 계급의 수가 5보다 작으면 분포의 상태를 잘 

나타낼 수 없게 된다.

  계급의 수가 결정되면 계급의 나비를 구하여야 한다. 

계급의 나비는 전체 관측치 중에서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를 계급의 수로 나누어 구한다. 계급의 나비는 식 

(2)에 의해 구하였다.

  계급의 나비 = (최대치-최소치)/K (2)

  식 (2)에 의해 산정된 계급의 나비를 기준으로 계급

별 저수지수를 산정한 결과, 10만 이하의 저수지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저수지 홍수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0만 이상의 

저수지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기존 농업용저수지의 관리곡선의 저수율은 관개기 직

전인 4월말에 100%가 되고 관개기 동안 서서히 감소하

며 홍수기에는 홍수의 유입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용수

공급으로 인해 감소하여 관개기의 끝인 9월 중순에는 

최소가 되며, 비관개기에는 증가하여 이듬해 관개기의 

직전에 최고가 된다(그림 1). 

  

▶▶ 그림 1.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량 곡선 변화

  한편 둑높이 저수지의 관리곡선은 농업용수 외에 환

경용수를 포함하고 있어 관리곡선의 형태는 비슷하나 

양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시범 

저수지를 선정함에 있어 10만 이상의 저수지 중에서 

접근성이 용이 한곳, 시범 저수지들의 유역내 호우사상

이 유사한곳, 수문의 유무,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

업 유무 및 유효저수량을 선정 지표로 최종 결정하였

다. 

  상기의 선정지표에 의해 접근성과 호우사상을 기준으

로 금강유역내의 농업용 저수지 중 충청북도에 위치한 

487개의 저수지로 구분하였으며 유효저수량이 10만 

미만의 소규모 저수지를 제외한 10만 이상의 저수지

를 대상으로 선택한 결과 둑 높이기 사업 계획 및 시공

에 들어간 백곡저수지, 한계저수지를 선정하였으며 둑 

높이기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노현저수지를 선정하였

다.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저수지의 홍수조절능력을 평가

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농업용저수지를 대상으

로 수문분석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시범 저수지

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농업용저수지는 접근성, 호우사

상, 둑 높이기 사업 시행 여부 및 유효저수량에 의해 

백곡저수지, 한계저수지 및 노현저수지 3곳으로 선정 

되었다. 향후 선정 저수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문

분석, 하류부 수리분석을 실시하여 농업용저수지의 홍

수능력을 평가하고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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