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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check dam construction number have been increased by becoming known that effectiveness in the control 
of the landslide and debris flow. However, check dam management standards are not setting yet. Therefore, this study 
was carried by provide a basic data for the check dam management and inspection in the Gangwondo.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safety inspection on the 274 check dams, which are located in mountain streams, Gangwondo, Republic 
of Korea. 1. It was determined that, of 274 check dams inspected, 267 check dams (97.4%) generally had a safe condition 
but 7 check dams (2.6%) had a bad condition that repair and/or complementary measures are required. 2. The check 
dams with a bad condition had the ages greater than approximately 20 years. This result should be reflected to future 
stream management strategy including a timing of the specific inspection for durability of check dams. 3. Our finding 
suggests that the safety inspection of check dams is able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required to maintain their own 
functions, and thus it should be widely applied to stream management strategy against to sediment-related disasters 
in the future.

Key Words: check dam, safety inspection, check dam durability, stream management strategy, sediment-related disasters

Received: July 4, 2013. Revised: August 6, 2013. Accepted: August 6, 2013.

Corresponding author: Kun-Woo Chun

Department of Forest Resources, College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Kangwondeahakgil, Chuncheon 

200-701, Republic of Korea

Tel: 82-33-250-8313, Fax: 82-33-252-8310, E-mail: kwchun@kangwon.ac.kr

서  론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지

형ㆍ지질적 특성상 여름철 집중호우 시 산지재해 위험

에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강우패턴

의 변화로 짧은 시간 동안 특정지역에 많은 양의 강우가 

집중되어 산지재해의 발생이 대형화ㆍ빈번화되는 추세

에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12a). 따라서 10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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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gional distribution of the inspected check dams within private forests in the Gangwon region

Location Number 
Construction year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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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kcho
Samch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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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9
    3
  55
  17
    8

-
  69
  28
    9
    6
    3
    7
    3
  11
    5
  12
  13
    6
274

1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1
-
-
-
-
-
-
-
1

-
-
2
-
-
-
-
-
-
-
-
-
-
-
-
-
2
-
4

1
-
-
1
-
-
-
1
-
-
-
1
-
-
-
-
-
-
4

1
-
2
-
1
-
-
1
1
2
-
-
1
-
-
-
1
-

10

2
-
2
-
-
-
2
1
1
1
-
1
-
1
-
-
1
-

12

-
-
-
-
1
-
1
-
-
1
-
-
-
1
-
1
1
1
7

1
-
-
-
1
-
1
1
-
-
-
1
-
-
1
2
-
-
8

1
-
1
-
2
-
2
1
-
-
-
1
-
-
-
1
-
-
9

1
-
-
-
1
-
-
-
-
1
-
-
-
-
-
1
-
-
4

1
-
1
-
-
-
-
2
-
-
-
-
-
-
-
-
2
-
6

2
-
-
-
1
-
-
-
-
-
-
1
-
1
-
1
-
-
6

2
-
-
-
-
-
-
1
-
-
-
1
-
1
1
1
-
-
7

-
-
-
-
1
-
-
1
-
-
-
-
1
-
1
1
-
-
5

-
-
1
2
-
-

19
1
-
-
-
1
-
2
-
-
-
-

26

1
-
2
1
-
-

10
-
2
-
1
-
1
-
-
-
1
-

19

2
1
1
-
-
-
5

11
4
1
-
-
-
-
-
2
-
-

27

-
2

21
13
-
-

10
6
1
-
1
-
-
3
1
-
5
4

67

1
-

21
-
-
-

19
1
-
-
-
-
-
1
1
1
-
1

46

1
-
1
-
-
-
-
-
-
-
-
-
-
1
-
1
-
-
4

1
-
-
-
-
-
-
-
-
-
-
-
-
-
-
-
-
-
1

연평균 산사태 발생규모는 1980년대 231 ha, 1990년대 

349 ha가 발생하였지만 2000년대에 들어 급격히 증가하

여 최근 10년간 연평균 779 ha의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

로 집계되고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12b). 따라서 인

명피해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10년간 산사태로 인해 118명이 사망하

였으며, 특히 2011년도에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해 

도시생활권을 중심으로 43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

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국지성 집중호우

에 의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복구비도 기하급수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 10년간 태풍과 집중호

우 등의 재해발생에 따른 산림분야 복구액은 총 1조 3천

여억원이 쓰여지고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12b).
한편, 사방사업은 산림재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므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

하다. 최근 사방댐의 산사태와 토석류에 의한 재해저감 

효과가 알려지면서 사방댐의 설치 사업량이 크게 확대

되고 있다. 사방댐은 몇 년, 또는 몇 십년에 한번 발생하

는 토석류에 대비한 시설이므로 그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사방댐을 지속적으로 점검

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지

금까지 산간오지를 중심으로 시공되는 사방시설은 지리

적 특성에 따라 시공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어 경관기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훼손되고 있다. 따라서 개소당 2억여원이 소요되는 사방

댐의 유지관리는 사방시설의 내구성 유지 및 재해예방

에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효율

적이므로, 지속적인 사방시설의 점검은 반드시 시행되

어야 할 사업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2008년 개정된 사방사업법에서는 

사방시설의 관리ㆍ점검ㆍ안전진단ㆍ안전조치(제12조 

관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동법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사방협회가 각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

체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방시설에 대한 점검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08; Kim 
and Lee 2010).

사방댐의 경우 주로 소규모의 콘크리트 및 철골구조

물이며, 구조물의 특성상 장비를 이용한 비파괴검사의 

시행 시 규모에 비해 과다한 점검이 될 수 있으므로 1차 

단계로 육안을 활용한 외관조사를 시행한 후 심각한 결

함사항이 발견되어 사방댐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경우 2차 단계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시스템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12년에 점검을 시행한 강원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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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eld note for the check dam safety inspection.

유림 내의 사방댐을 대상으로 육안점검 결과를 분석하

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사방시설의 관

리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연구대상

사방시설의 점검은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사방지 중,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사방시설[다만, 사방사

업법 제3조제1호의 산지사방사업(산사태예방사업, 산

사태복구사업, 산지보전사업, 산지복원사업)으로서 1개

소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이하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그 밖에 사방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방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08).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강원도 사유림 내 시공된 총 274개소의 사방댐을 대상으

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역별 점검대상 개소의 현황

은 Table 1과 같다.

연구방법

조사방법

사방댐 점검은 현장에서 대상지의 GPS 좌표를 취득

하고 점검 항목별로 외관조사를 실시하여 야장에 기록

하고(Fig. 1), 사방댐 전경 및 주요 부위, 부대시설, 사방

댐 시설 주변의 녹화상태 등에 대한 사진촬영을 실시하

였다(Kim and Lee 2011).

주요부위

사방댐의 형식에 따른 종류별 주요 부위인 본댐, 물받

이, 물받이 끝돌림, 수문, 측면구조물 등을 현지에서 육

안으로 점검하여 누수, 균열, 파손 여부를 확인하였다.

부대시설

사방댐의 부대시설로는 시설관리도로(접근도로)의 

상태, 본댐의 상ㆍ하류에 시공된 골막이, 바닥막이 등의 

상태, 본댐 상ㆍ하류의 계상상태, 기타 시설(안전휀스, 
안내문 등)의 상태 등의 파손 및 시설 유무를 육안 점검

하였다.

주변의 녹화 상태

사방댐 주변의 식재목의 활착상태, 생육상태와 표층 

피복율을 현장에서 육안으로 점검하였다.

사방댐 관리

사방댐 관리 상태의 지표로는 사방댐 대수면 내의 토

석 및 유목의 퇴적정도를 측정하여 활용하였으며, 다음

의 식 (1)과 같이 사방댐의 유효고 대비 저사량으로 나타

내었다.

저사량(%)=
 ‧ 

   ⋯ 
× 

··········································································· 식 (1)

여기서, n은 측정횟수, hn은 측정깊이(m), H는 사방댐

의 유효고(m)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점검한 자료는 사방 또는 산림

환경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시ㆍ군별 점검항목에 따

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방댐의 관리 상태를 종

합적으로 평가하여 양호와 불량으로 판정하였다. Fig. 2
는 사방댐 점검의 단계별 진단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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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 chart of the check dam 
safety inspection.

Fig. 3. Number of the check dams classified by their types.

결과 및 고찰

사방댐의 종류별 구분

점검대상인 총 274개의 사방댐을 대상으로 종류를 구

분한 결과 중력식 콘크리트사방댐이 177개소(64.6%)로 

가장 많았으며, 버트리스 사방댐이 55개소(20.1%), 블록 

사방댐이 20개소(7.3%), 철강재 사방댐이 13개소(4.7%), 
깬잡석 사방댐이 3개소(1.1%), 슬리트 사방댐이 3개소

(1.1%), 전석 사방댐이 2개소(0.7%), 셀댐이 1개소(0.4%)
의 순으로 나타났다(Fig. 3). 

즉, 콘크리트 사방댐, 셀 사방댐, 전석사방댐, 블록 사

방댐, 철강재 사방댐, 깬잡석 사방댐과 같이 토사석의 억

지를 목적으로 하는 불투과형 사방댐의 비율은 전체의 

78.8%로, 평상 시에는 토사를 유출시키고 홍수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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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crete deterioration of 
the main dam body.

Table 2. Type and number of check dams classified by construction year

Type Number
Year

’86-’89 ’90-’99 ’00-’06

Closed-type
 
 
 
 
 
 
Open-type
 
 
Total

Concrete dam
Block dam
Steel dam
Cell dam
Masonry dam
Boulder stone dam
Sub-total
Slit dam
Buttress dam
Sub-total
 

177
  20
  13
    1
    3
    2
216
    3
  55
  58
274

7
-
-
-
3
-

10
-
-
-

10

73
-
1
-
-
-

74
-
-
-

74

  97
  20
  12
    1

-
    2
132
    3
  55
  58
190

Table 3. Present condition of the inspected check dams

Section Good Settlement Crack Corrosion Scour Leak Destroy None Total

Main Dam Body
Counter dam
Apron
Apron Downside-end
Weep hole
Side wall

258
  30
252
264
173
263

-
-
1
-
-
-

3
-
6
-
-
3

8
-

14
-
-
2

-
-
1

10
-
2

5
-
-
-
-
4

-
-
-
-
3
-

-
244

-
-

98
-

274
274
274
274
274
274

토석류를 포착하는 등 토사ㆍ석의 조절을 목적으로 시

공되는 버트리스 사방댐 및 슬리트 사방댐 등의 투과형 

사방댐의 비율인 21.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점검

대상 사방댐이 대부분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

반에 시공되어 기능뿐만 아니라 경관이나 환경 등을 고

려한 다양한 공법이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투과형 사방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Table 2). 이는 Kim et al. (2008)이 보고한 바

와 같이, 2000년대 사방분야에서도 경관이나 생태, 환경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다양한 형식

과 종류의 사방댐이 시공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방댐 주요 부위의 침하, 균열, 부식, 누수 발생 여부

사방댐의 주요 부위인 제체, 물받이, 물받이 끝돌림, 
측벽의 침하, 균열, 부식 및 누수 발생 여부는 Table 3과 

같다. 사방댐의 주요 시설 구조의 침하, 균열, 부식, 누수 

발생 여부에 대하여 육안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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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struction of the apron 
(left) and its restoration (right).

Fig. 6. Scouring in the apron down-
side-end.

우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지역이 258개소(94.2%), 
균열 발생이 3개소(1.1%), 부식 및 열화현상 발생이 8개

소(2.9%), 누수 발생이 5개소(1.8%)로 나타났다(Table 
3). 전반적인 사방댐 제체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지만, 이
러한 균열, 부식 및 콘크리트 열화현상이 나타난 사방댐

은 위치적 특성상 토석 및 유수에 의한 충격에 사방댐 전

체가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Fig. 4). 따라

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적절한 보수ㆍ보완 작

업을 실시하여 사방댐의 기능을 충실히 유지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앞댐이 설치된 개소는 30개소인 10.9%에 지나

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최근에는 앞댐을 시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시설된 경우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앞댐

의 설치보다 다수의 바닥막이나 골막이를 시공함으로써 

계류의 안정화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물받이의 경우 252개소(92.0%)에서 양호, 1개소

(0.4%)에서 침하, 6개소(2.2%)에서 균열, 14개소(5.1%)
에서 부식 및 파손, 1개소(0.4%)에서 세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물받이의 훼손 사례 중, 약 

2/3 정도는 부식 및 파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

부에서 유출되는 유수의 낙차에너지로 인한 사방댐 기

초부위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되는 물받이의 

특성 상 물기와 접촉하는 면이 많고 상부로부터 유출된 

토석의 충격과 유수의 침식에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물받이의 피해를 방치할 경우 추후 기초

부위의 세굴피해가 확대되어 사방댐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신속한 

개량 및 보수를 진행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Fig. 5).
물받이 끝돌림의 경우 264개소인 96.4%에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10개소인 3.6%에서 세굴이 진

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방댐의 시공 초기에

는 물받이 끝돌림에 세굴이 발생할지라도 구조적 안정

성에는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피해가 

확대될 경우 사방댐의 전도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 세굴된 물받이 끝돌림 하단부에 전석깔기를 시

행하거나 경사를 안정시킬 수 있는 골막이를 추가적으

로 시공함으로써 세굴의 확대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Fig. 6).
물빼기 구멍은 173개소인 63.1%에서 양호, 3개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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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rrosion of the weep hole.

Fig. 9. Weeds overgrowth (left) 
and soil erosion (right) on the ac-
cess/management road.

Table 4. Present condition of auxiliary facilities adjacent to the inspected check dams

Auxiliary facilities Good Bad None Necessity of new works Total

Management road
Upstream auxiliary facilities
Downstream auxiliary facilities
Safety facilities

209
  45
121
189

2
1
5
1

  63
228
148
  67

-
-
-

17

274
274
274
274

Fig. 8. Crack (left) and scouring 
(right) under the side wall.

1.1%에서 불량으로 나타났으며, 98개소인 35.8%에서는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버트리스 사방댐 

및 슬리트 사방댐과 같은 투과형 사방댐과 철강재 사방

댐, 셀 사방댐 등은 수발구가 시설되지 않아도 유수를 통

과시킬 수 있으므로 시설되지 않았지만, 콘크리트 사방

댐의 경우 대부분 시설되어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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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uxiliary facilities located 
in upstream (left) and downstream 
(right) of the check dam.

Fig. 11. Safety fence (left) and sign
board (right) of the check dam.

한, 앞댐이 설치된 콘크리트 사방댐의 경우 상류에서 유

출되는 계류수의 유량 확보 및 이의 활용을 위하여 개폐

식 수문을 시설하였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개폐

장치가 이탈되는 등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추

후 보수ㆍ보완작업을 통해 기능이 회복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Fig. 7).
측벽의 경우, 263개소(96.0%)에서 양호, 3개소(1.1%)

에서 균열, 2개소(0.7%)에서 부식, 2개소( 0.7%)에서 세

굴, 4개소(1.5%)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피해유형은 주로 사방댐 측면의 기초세굴로 인하

여 중력방향으로 하중을 지탱할 수 없게 될 경우 측안으

로부터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게 되므로 적극적인 대비

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Fig. 8).

사방댐 부대시설의 상태

사방댐의 부대시설인 시설관리도로, 상ㆍ하류의 계

류보전시설 및 계상상태, 안전시설의 상태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시설관리도로인 접근도로의 상태를 조사

한 결과, 209개소(76.3%)에서 양호, 2개소(0.7%)에서 불

량으로 나타났으며(Fig. 9), 63개소(23.0%)에는 접근도

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방댐의 

관리도로는 시공 후 유지관리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

설이므로 사방댐 시설과 동시에 개설되어야 하지만, 현
재 시설되어 있지 않은 곳은 신속히 산주와 협의하여 설

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관리도로가 불량한 것으

로 조사된 곳은 시설관리도로 내로 싸리나무 등의 식생

이 침입하거나 구곡침식이 진행된 곳으로 풀베기 사업 

및 보수사업을 진행하여 기능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하

여야 할 것이다.
사방댐 상ㆍ하류에 시설된 계류보전시설을 점검한 

결과, 상류에는 대부분이 콘크리트 골막이, 기슭막이 등

이 시공되었으며, 하류에는 돌망태, 깬잡석 기슭막이 및 

콘크리트 바닥막이 시공되었다(Fig. 10). 전체적으로 계

류보전시설이 시공된 곳은 상류가 46개소(16.8%), 하류

가 126개소(45.9%), 시공되지 않은 곳이 상류가 228개소

(83.2%), 하류가 148개소(54.1%)로 조사되었다.
상류의 경우 부대시설이 시설된 45개소인 16.4%는 양

호, 1개소인 0.4%에서 부식 및 파손이 발생하였다. 사방

댐의 상류에 시설된 부대시설의 경우 일부 피해가 발생

하여도 하류에 대형 구조물인 사방댐이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ㆍ보완은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지만, 지
속적인 점검을 통해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A Study on the Safety Inspection of Check Dams Located in the Gangwon Region

234     Journal of Forest Science  http://jofs.or.kr

Fig. 12. Cutting trees during con-
struction.

Table 5. Present vegetation condition adjacent to the inspected check 
dams

Vegetation condition Good Bad Total

Survival condition
Growth condition
Recovery condition

273
273
273

1
1
1

274
274
274

Table 6. Deposition rate of sediment and/or in-stream wood stored 
by the inspected check dams

Deposition rate (%) Number of the inspected check dams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100
Total

  38
  31
  41
  23
  44
  14
  14
  10
  13
  46
274

할 것이다.
또한, 하류의 경우 부대시설이 시설된 곳 중 121개소

인 44.2%는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3개소인 

1.1%는 부식 및 파손, 2개소인 0.7%는 세굴이 발생하였

다. 하류에 시설된 계류보전시설의 경우 부식 및 파손, 
세굴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계류의 황폐화로 이어

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하류지역에 위치한 보전대상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보수ㆍ보완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방댐의 안전시설에는 사방댐으로의 접근과 추락사

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휀스와 사방댐의 인위적 훼손 

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 

등이 있다. 안전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189개소는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7개소인 24.5%는 안전시설이 

없지만 신규설치는 불필요, 1개소인 0.4%는 불량하지만 

신규설치는 불필요, 17개소인 6.2%는 신규시설이 필요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현재 안전시설이 없지만 신

규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17개소는 대부분 임도

변이나 농로변 등 사람의 접근이 쉬운 위치에 있으며, 농
경지 주변에 위치한 사방댐도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방

치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안전시

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Fig. 11).

사방댐 주변의 녹화 피복 상태

강원도에 시공된 사방댐 주변 식재목의 생육ㆍ활착 

및 피복상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생육율, 활착율, 피
복상태 일체가 273개소인 99.6%에서 양호, 1개소인 

0.4%에서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사방댐 

주변의 녹화 피복 상태는 대부분 양호하였으며, 녹화상

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된 지역은 주변의 개발에 의해 

식재목이 벌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Fig. 12).

사방댐 관리(퇴적상태)

사방댐 대수면 내의 퇴적상황을 조사한 결과 유효고 

대비 약 0-10%인 지역이 38개소(13.9%), 11-20%인 지역

이 31개소(11.3%), 21-30%인 지역이 41개소(15.0%), 
31-40%인 지역이 23개소(8.4%), 41-50%인 지역이 44개

소(16.1%), 51-60%인 지역이 14개소(5.1%), 61-70%인 

지역이 14개소(5.1%), 71-80%인 지역이 10개소(3.6%), 
81-90%인 지역이 13개소(4.7%), 91-100%인 지역이 46
개소(16.8%)로 나타났다(Table 6).

전체적으로 사방댐 시공지역의 상ㆍ하류 계상은 비

교적 안정되어 있었으며 최근에 준설사업이 시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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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ediment and in-stream 
wood stored by the check dam.

저사량이 유효고 대비 70% 미만인 지역이 205개소인 

74.8%로 조사되었으며, 유효고 대비 약 70% 이상 저사

된 69개소인 25.2%의 경우 대부분은 상류에서 유출토사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만사된 상태였지만, 준설의 시

급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90% 저사된 것으로 

조사된 5개소는 신속히 준설을 실시하여 사방댐의 기능

을 회복시켜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Fig. 13).

사방댐의 종합평가

이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강원도 내에 시공된 사방댐

의 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양호와 불량을 판

정한 결과, 사방댐이 시공된 곳 중에서 267개소인 97.4%
에서 양호, 7개소인 2.6%는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시공년도별 불량판정을 받은 사방댐의 개소수는 

1989년 1개소, 1990년 3개소, 1991년 2개소, 1994년 1개

소로 각각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사방댐의 보

수ㆍ보완은 시공 후 약 2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사방댐의 경우 내구성에 대한 

안전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방댐의 관리기

준 역시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방댐

의 내구성이 불량한 것으로 판정되기 시작한 시공 후 경

과년수인 20년을 향후 사방댐의 관리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방댐이 시공된 지역별 불량개소는 강릉지역 

3개소, 동해지역 1개소, 태백지역 1개소, 삼척지역 1개

소, 영월지역 1개소로 나타나 영서지역에 비해 영동지

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동지역의 경우 유로연장

이 짧고 계상물매가 급하여 토사이동이 빈번히 발생하

는 등의 유역특성 영향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사방댐의 시공에 있어 영동지역의 사방댐의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결  론

이 연구는 강원도 내에 시설된 사방댐 274개에 대한 

육안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방댐의 점검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결

과, 제체, 측벽, 물받이 등에 있어서 국부적으로 다양한 

훼손유형이 발견되었으므로, 훼손 유형별 대응 방안 및 

관리 매뉴얼,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종합적으로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7개소의 경우 적극적인 보수, 보완, 개량, 철거 등을 실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연구는 대부분 육

안에 의한 점검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정밀분석에는 한

계가 있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점검ㆍ평가방안을 마련

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할 경

우 비파괴검사를 통한 점검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사방댐은 2012년도 말 현재 전국에 6,745개가 시공 되

었으며, 향후 5년간 매년 1,000개를 신규 설치할 계획에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13). 따라서 2017년도가 되

면 전국에 시공된 사방댐은 10,000개를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방댐 시설에 따른 관리비용은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사방댐은 파괴되거나 기능이 저

하되면 하류지역에 위치한 재산과 인명피해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
라서 사방시설의 기능유지 상태에 대한 점검은 사방댐

의 장기적인 내구력 및 관리 측면에서 가장 기초적인 사

항이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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