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담수에서 지표수는 유수생태계(lotic ecosystem)

와 정수생태계(lentic ecosystem)의 두 가지 생태학

적 관점으로 분류된다. 이를 구분 짓는 물리적 인자

는 수리학적 체류시간과 유속인데, 유수생태계는 물

의이동에의한이류(advection)에 의해지배되는반

면, 정수생태계는 난류(turbulence)와 같은 물의 불

규칙한움직임에전제한다.

둠벙은 농경지, 산지, 하천이나 호수의 배후 등에

위치한 소형 저류지(또는 웅덩이)로서 정수생태계에

속한다. 습지분류체계(Cowardin et al., 1979)를 기

준으로 보면 자연 형성된 경우, 위치나 수문조건 등

을 고려했을 때 소택지(palustrine)로 분류되나 전통

적으로 논에 용수공급을 위해 인공 조성된 경우는 농

지연못(farm pond)에 가깝다(구 등, 2008). 대부분

내륙에 위치하며 유기 또는 무기토양과 일년생 및 다

년생초본으로구성된것이특징이다.

하천이나 호수의 배후습지 형태로 존재하는 둠벙

은 생태 연결통로(corridor)이자 생물 서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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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천 생태적 측면에서 본 corridor와 patch의 구성(왼쪽) 및 둠벙 내 수생태계 예시(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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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itat)의 거점 역할을 한다. 하지만 본류에서 동

떨어진 곳에 위치한 둠벙은 지하수가 용출되는 곳에

있거나 농경지와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아 자체적으

로 독특한 수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체 생태

매트릭스 구조를 연결하는 작은 부분(patch)을 담당

한다(그림 1). 

둠벙에서 생태계 에너지 근원은 식물플랑크톤과

수생식물이며 동물플랑크톤과 저서무척추동물을 거

쳐 어류로 연결되는 먹이연쇄가 중요성을 가진다(그

림 1). 둠벙은이류가적고체류시간이길어물리적으

로 큰 변동이 없고, 형성기간이 긴 경우 안정적인 소

생태계를 유지하므로, 최근 이러한 특성을 활용한 연

구가많은주목을받고있다.

2. 국내외 사례

2.1 국내사례

둠벙에 대한 국내 연구는 그 현황 및 수질조사가

대부분이다. 둠벙은이수용수리시설물이므로농업기

반 마을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기초 제원을 조

사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업용 둠벙

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그림 2)와 같다. 2011년 경상

남도 고성군에서는 282개의 둠벙을 조사한 결과

88.7%가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저수량은 10∼30㎥ 규모가 가장 많았고 1,000㎥ 이

상 둠벙도 발견되었다. 수질은 평균 pH 6.9, BOD

2.0 mg/L, COD 3.0 mg/L, TN 1.49 mg/L, TP

0.09 mg/L를 나타내어, COD는 환경부 호소수질환

경기준 Ⅰb를 만족시켰으나 TN, TP는 비료 등의 원

인으로등급외수질을보 다(이등, 2011). 

전라남도는 2007년부터 친환경농업의 일환으로

자연 둠벙의 복원 및 인공 둠벙 설치사업을 진행 중

이다. 곡성, 담양, 강진 등에 위치한 둠벙에서 생물

종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인 긴

꼬리투구새우 등 약 35종의 미소생물이 확인되어 생

태적으로 양호하 고, 수질도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

내었다. 특히 논과 연계된 둠벙에서는 월동기에 논물

이 빠지게 되는데 둠벙이 이를 방지하여 최소한의 생

태공간을 마련한다고 조사되었다(전남농업기술원,

2010).

일반적으로둠벙에서는어류의먹이가되는플랑크

톤 및 저서무척추동물 등 미소생물(meiofauna)이 풍

부하고, 포식자가적으며, 수온이높아하천과는다른

서식환경을 제공한다(Kusuda and Noboru, 2009).

특히 논에 설치된 둠벙 시설의 유무에 따라 미꾸리속

(Misgurnus)의 서식에 큰 향을 미치며, 개체군의

안정적인유지에 직접적으로관여한다는 선행연구사

례가있다(김등, 2011; Harding et al., 2007).

그림 2. 국내 농업용 둠벙 현황(왼쪽: 고성군 월평리; 오른쪽: 서천군 마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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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통 둠벙을 하천이나 호수 등에 생태복원

용으로 적용될 경우 갈수기로 인해 유량 공급이 일시

적으로 중단되어 생물의 은신처 및 산란공간이 제한

되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 측면에서 불리한 면도

있다.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지하 매립형

방틀둠벙을개발하여구조적인안정성을보강하고갈

수기 생물 서식공간을 확보한 기술 연구를 진행중이

다. 경상북도안동시에위치한 KICT 하천실험센터에

서 국내 토종어류를 대상으로 서식지평가지수

(QHEI) 및 생물보전지수(IBI)를 활용하여 방틀둠벙

기능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 평가값의 62.5%가 양호

상태(Good)에 해당되어 보통등급 이하의 수공간에

적용 시 생태 건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

했다(안등, 2011).

2.2 국외사례

농지연못(farm pond)은 국내 둠벙과 유사하지만

논보다는 밭이나 과수원 등에서 관계용수 또는 축산

용수로활용하기위해저류시킨시설이다(그림 3). 넓

은 면적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전통

둠벙보다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상시 저류되어 있어

어류를 비롯하여 양서류, 파충류, 조류, 소형 포유류

등이 다양하게 서식한다(NRCS, 2006). 농지연못의

특징은 수심이 얕아 태양 복사에너지를 잘 흡수하여

표층이 따뜻하고, 성층이 적으며, 수생식물이 풍부하

고, 생물다양성이 높다. 하지만 강우 기간 동안 가축

들의 분뇨나 농경지의 비료가 수체로 유입되어 부

양화를일으키고이들이분해되면서용존산소소비량

이 급격히 증가하여 어류나 다른 수중생물이 폐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외에서는 농지연

못을 거점으로 생물다양성 증가, 먹이사슬(food

web) 구조 및 생산성 강화, 효율적인 수질관리와 같

은 구체적인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Ken,

1995).  

봄못(vernal pool)은 주로 산지나 숲에 조성되는

독립적인 습지이다. 계절이나 지리적 향으로 특정

시기에만 유지용수가 공급되는 등 수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식하는 어류 개체는 거의 없으

나 수서곤충, 소형 갑각류, 양서류, 파충류 등의 서식

지 및 산란장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4). 물이 차는 기

간(hydroperiod)은 일년을기준으로약 30일이내이

며 나머지 기간은 대부분 저수위나 축축한 상태로 유

지된다(Semlitsch, 2000). 토양은 투수성이 낮은 점

토가 대부분이며 표층은 부니질(detritus)로 이루어

져 있어 수목에 의한 차광효과와 더불어 연중 일정

습도가 유지된다. 또한, 낙엽과 식물의 뿌리 등으로

자연스러운서식처가형성되는특이한구조를이루고

있다(Thomas, 2010). 

작은 크기와 단순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변 자연조건이 양호하며 생산성이 높고 동식물이

풍부하여자체적으로독특한생태계가구성되는점이

특징이고 이러한 점 때문에 최근 국제적으로 봄못을

비롯한 소형 습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급증하고 있

다(Semlitsch, 2000; Skelly et al. 1999; Lannoo

1998; Pechmann et al. 1991). 국외에서는 생태복

원 활용방안과 주요 서식처를 연결하는 소형 patch

및 corridor 측면에서 계절적인 생물의 이동을 모니

터링하고 이동 범위를 산출하는 등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중이다(Aram et al, 2008).  

그림 3. 미국 Vermont, Iowa주에 위치한 farm pond(왼쪽, 가운데) 및 서식처 예시(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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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용방안

3.1 둠벙의 활용방안

앞서제시한여러가지둠벙의특징들과기능은수

자원 확보, 수질정화, 생태계 건강성 증진, 경관향상,

교육의 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현대

적 의미에서의 둠벙은 과거 농업용수 공급 대상의 관

점을 벗어나 수생태계 건강성 지표와 직결되어 있으

며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친환경농업, 생태 교육

장 마련, 함양지 조성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그 이

전에 둠벙 본연의 특성을 알고 현장과 목적에 맞는

복원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둠벙을 포함한 소형 저류지들이 가지는 기능과 적용

가능한항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수수자자원원의의 효효율율적적 활활용용 및및확확보보

- 친환경농업용수활용, 자연지형고려

- 우수저류및용출된지하수활용

자자연연적적 수수질질정정화화를를 통통한한 환환경경의의 질질적적 상상승승

- 수생식물, 침수식물 등을 활용한 생물학적 수

질정화와에너지순환

- 하천 본류 및 호수의 배후에 위치한 완충지대

(buffer zone) 기능

생생태태계계 건건강강성성 증증진진 및및서서식식처처 확확보보

- 먹이사슬(food web) 기능 강화를 통한 수생

태건강성증진

- 서식처확보와생물다양성증진에기여

경경관관적적 미미관관 및및어어메메니니티티 향향상상

- 환경복원및창출로인한경관개선과심미적

안정성촉진

- 수공간 범위 확대로 도시 생태 기능 강화 및

어메니티향상

관관찰찰,, 학학습습 등등교교육육적적 기기능능 강강화화

- 각종체험학습을통한생태교육공간의장마

련

- 전문가양성및다양한교육프로그램도입

(그림 5)에는 국내에서 적용된 둠벙 활용 사례를

소개하 다. 농업용수리시설의현대화가진행되면서

그림 4. 미국 Michigan 주의 vernal pool(왼쪽), 미국 Maine 주에 위치한 vernal pool에서
양서류(wood flog)의 이동경로(가운데) 및 그 서식지에 산란된 알(오른쪽)

그림 5. 국내 둠벙 활용 사례(왼쪽: 전남 곡성군 석곡면 친환경농업, 
가운데: 해남 문내면 생태교육장, 오른쪽: 담양 대덕면 미꾸라지 잡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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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개용수는 다양한 방법(농수로, 관거 등)을 통해 확

보되었다. 하지만 최근 농약 사용 억제를 위한 친환

경 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존 둠벙의 생태적

우수성이 재발견되고 있다. 또한, 둠벙은 규모가 작

고, 설치 비용이 적게 들며, 접근이 용이하기에 주민

들의 생태교육 및 관광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각

종 이벤트, 축제 등을 기획하여 활용하는 방안들이

최근각광을받고있다.

3.2 방틀둠벙 적용

도시공간에서의 수공간은 생태학적 의미 뿐 아니

라 주민들에게 심미적인 정서 문화와 관련이 있다.

최근중앙정부및지자체에서는도시생태환경개선을

위하여인공습지조성이활성화되고있으며시민들의

여가 공간 또는 환경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보존

및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는 생태적, 교육적, 미적인 면을 동시에 만족시킬 필

요성이 있으며 생물 서식처의 마련, 적절한 유지관

리, 지역적 특성 고려,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어우

러진계획적인노력이필요하다.(김등, 2006).

방틀둠벙은 기존 둠벙의 특징들을 고려하여 개발

되었으며, 도시 공간에 적용 시 중요한 요소들인 구

조적 안정성 보강, 갈수기 유지유량 확보, 지속적 유

지관리 방안 등을 반 하 고 접근성과 생태교육을

접목시켜시민들에게친숙한공간으로활용하도록구

성하 다. 현재 본 기술은 경기도 성남시 탄천 습지

생태원내정수습지에적용되어있다.

탄천 습지 생태원(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033-1)은 탄천 고수부지에 위치하며 규모는 길이

약 800m, 폭 30m, 수면적 24,000㎡이며 정수습지,

잠자리연못, 민물고기연못 2개소, 수서곤충연못등

총 5가지 테마로 이루어진 인공습지이다. 토종 물고

기와 멸종 생물의 복원 및 교육을 목적으로 계획되었

으며 2009년 10월 완공되었다. 탄천 본류와 인접하

게 조성하여 유수 생태계와 정수 생태계를 결합한 구

조이며 넓은 고수부지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접

근성을 높 다. 잠자리 및 나비 서식처를 조성하 고

각종 야생화를 비롯한 식물 100여종, 곤충 22종, 어

류 15종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최근 환경부가 선정하

는“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2012. 1. 1∼2014. 12.

31)”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복원에 대한 기여

를인정받았다(성남시, 2011).

적용된 방틀둠벙은 16.2㎥(2EA) 규모와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 경사판어초(토사 차집)를 삽

입하고 가장자리에 사석을 쌓아 어류를 유도하고 토

사유입을 방지하 다. 어류는 상부 뚜껑을 기준으로

상·하·좌·우출입이가능하며경사판어초에인공

생물서식공간을 피복하여 지속적인 서식이 용이하도

록 하 다. 선행 연구결과 방틀둠벙은 소(pool)의 수

층에 서식하는 종(water column species)에 대해

탁월한 효과를 보이므로 납자류속(Acheilognathus)

및 미꾸리속(Misgurnus)의 서식이 적합하다. 유지

유량은 탄천 원수를 활용하여 자생 생물이 이질감 없

이 서식하도록 구성하 다. 적용대상지 특성상 시민

그림 6. 탄천 습지 생태원에 설치된 방틀둠벙(왼쪽), 
어류 관찰용 잠망경(가운데) 경사판 어초 및 생물 서식공간(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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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사

들의 지속적인 접근성과 어린이 생태교육을 위한 데

크와 특수 고안된 어류관찰용 잠망경을 설치하여 친

환경학습공간을제공하 다. 

적용 절차는 설치 필요성 검토→기본조사(수질, 수

생태)→기본계획수립→관련부처 협의→실시설계→시

공의 순서로 진행하 다. 현장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 고 결빙기와 갈수기의 대비, 어류 성어가 지

속적으로 서식할 조건, 적정 수온의 유지, 시민들의

접근성과 교육공간을 함께 마련할 점 등을 관련 부처

와종합검토하여진행하 다.

3.3 향후 과제

자연공생형 기술은 물과 인간의 어울림을 추구한

다. 도시 내 과도한 택지개발사업은 녹지공간을 축소

시키고 불투수층을 증가시키며 물의 저류 공간을 감

소시켰다. 하지만 최근 생태적으로 건강한 생활환경

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면서 자연환경의 가치가 높아

졌다. 이러한 점에서 둠벙(소형 저류지)은 인간 활동

이 미치는 도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좁은 공간

을 활용하여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목적

성 있는 소생태계 공간 창출은 물질순환을 촉진시키

고 생물서식처 제공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

할것이다. 

하지만때로는인간의간섭이전혀없는순수한복

원도 필요하다. 과도한 인위적 교란은 수생태에 물리

적, 화학적, 생물학적 기능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외국의 사례처럼 보존이 양호하고 인적이 드문

산지 및 원시습지 복원 등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되살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국내수생태연구는수질, 1차생산자, 어류등에집중

되어 있다. 하지만 향후에는 더 나아가 양서류 서식

지 확보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양서류는 생

태계에서 파충류와 포유류를 연결하는 중간소비자의

위치를 가지며, 이들 서식처는 어느 정도의 수질과

일정 공간의 녹지가 확보되어야 하는 민감한 종이기

때문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개발에 따른 녹지와 농

지 감소,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 양서류 개체

의감소가많았고우리나라도예외는아니다. 

그동안 둠벙을 포함한 소형저류지는 규모가 크지

않고 뚜렷한 특징을 강조하지 않아 사람들의 큰 관심

을 끌지 못하 다. 그러나 고유의 기능을 재발견하고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한다면 수생태 복원 측면에

서 효율적인 신개념 공간으로의 발전이 충분한 곳으

로평가된다.

그림 7. 탄천 습지 생태원 전경(왼쪽), 어린이 생태교육프로그램(가운데), 
환경부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에 선정된 탄천 습지 생태원(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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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벙(소형 저류지) 연구와 생태적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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