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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RC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is in charge of about 3,400 agricultural reservoirs out of 17,240 agricultural reservoirs, and automatic water 

level gauges in reservoirs and canals were installed to collect reservoir and canal water level data from 2010. In this study, 10-minute water level data 

of 173 reservoir irrigation canals from 2016 to 2018 are collected, and discharge during irrigation season was calculated using rating curves. For 

estimation of water supply,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was calculated with HOMWRS (Hydrological Operation Model for Water Resources System), 

and the summation of reservoir water storage decrease was calculated with daily reservoir storage data from RAWRIS (Rural Agricultural Water 

Resource Information System). From the results, the total yearly amount of irrigation water supply showed less than 10% difference than the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The regional analysis revealed that reservoirs in Jeollanam-do and Chungcheongnam-do supply greater irrigation water than average. 

On the contrary, reservoirs in Gyeongsangnam-do and Chungcheongbuk-do supply less than other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a limited number 

of reservoirs compared to total agricultural reservoirs. Nevertheless, it can indicate irrigation water supply from agricultural reservoir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agricultural water use for irr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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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농업 분야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인프라 및 시스템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농업용 

저수지의 수위 자료를 포함한 수문 자료의 축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농업용 저수지의 운영 특성 

분석 등 물관리를 위한 자료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논 농업의 용수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량 산정은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측정되어야 하지만 예산과 인식의 부족과 더불어 

기록 주기의 불규칙성, 수위-유량 곡선 작성, 자료의 관리의 

부실 등 다양한 한계로 인해 공급량 산정을 위한 자료의 확보

와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또한, 17,240개소, 8,723개소에 이르

는 주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와 양수장은 전국에 분포

해있으며 (MAFRA, 2018), 지방자치단체 관리 수원공의 경우 

저수지 물관리를 위한 자료 확보와 보관은 아직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 분야에서는 제한적인 

자료를 활용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농업용수 공급량과 같은 

물관리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Choi et al. (2000)은 귀석 양수장 간선 용수로 지점에 수위계

를 설치, 유속을 측정하여 양수장을 통해 공급되는 농업용수 

공급량 산정과 수질 모니터링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Im et al. 

(2000)은 일별 저수율 자료를 보정 자료로 활용해 DI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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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Irrigation Reservoir Operation Model) 모형의 방류 계수

를 조절해 한강수계의 농업용 저수지의 공급량을 추정한 바 

있다. Choi et al. (2001)은 중평저수지 통관 출구 지점에 수위

계를 설치해 수위-유량 관계식 유도를 통해 농업용 저수지의 

공급량을 산정한 결과 1,186 mm의 단위면적당 사용량을 도출

하였으며, DIROM 모형으로 계산된 필요수량의 127%를 공급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ng et al. (2014)은 기존 DIROM 모

형으로부터 작부시기를 세분화시킨 수정 DIROM 모형을 제

시하여 관행 물관리를 더 잘 반영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Cho 

et al. (2020)은 경상북도 경천지구의 예천용수간선수로 지역

을 대상으로 용수공급량과 수로 손실량을 산정해 송수 손실 

및 배분관리 손실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에서 한정된 자료로 소규모 혹은 단

일 수원공에 대한 측정 자료를 활용하여 농업용수 공급량을 

추정 및 분석해왔으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물관리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수원공 차원보다 국가 차원의 농업

용수 공급량에 대한 자료 생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한

국농어촌공사 (KRC,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에

서는 적은 자료를 활용해 거시적 농업 수문 자료 생성 시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2010년 전후를 기점으로 일

정 규모 이상의 주요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지 수위와 용수로 

수위를 실시간으로 측정 및 기록할 수 있는 자동수위측정 센

서를 설치해오고 있다. 2019년 기준 유효저수량 10만 m3 이상

의 저수지 1,750개소와 유효저수량 50만 m3 이상의 저수지 

수로부 1,177개소에 센서가 설치되어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

며 현재 이를 이용한 용수공급량 평가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

고 있다.

한편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유역차원의 통합물관리를 위

하여 정부조직법 개정과 더불어 물관리기본법 및 물기술산업

법이 제정되어 과거 국토교통부 (수량)와 환경부 (수질)로 나

뉘어 이루어진 물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통합 이전되었다 

(ME, 2018). 농어촌용수의 경우 물관리기본법에 포함되어 있

지는 않으나 통합물관리 체계에 대응해 수리권 보장, 비용부

담 여부, 물관리위원회 참여와 더불어 농업용수 공급량 산정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떠오르고 있다 (Jang, 

2019). 특히 농어촌용수 이용량은 159억 m3/년 정도로 연평균 

수자원 이용량 255억 m3/년 중 약 62%를 차지하므로 (MLTMA, 

2011) 통합물관리가 국가수자원관리를 위한 명제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용 가능 수자원량 중 큰 비율로 이용되고 있는 

농업용수 공급량에 대한 자료의 확보 및 제공이 불가피할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기존 연구에 활용된 적 없던 

173개 농업용 저수지의 수로부 수위 실측 자료 기반 실제 용

수공급량을 산정하고, 둘째로 해당 수원공의 용수수요량을 

산정해 공급량 평가를 실시하여 통합물관리에 대응한 농업용 

저수지의 공급량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설치한 저수지 수로부 자동

수위측정기의 10분 단위 축적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3년간의 

(2016-2018년) 농업용수 공급량을 산정하였다. 해당 수위 자

료는 10분 단위로 기록되어 저장되므로 기존의 일별 기록에 

대비해 상세한 결과 도출이 가능하며, 실측 자료를 기반으로 

하므로 신뢰성 높은 농업용수 공급량을 산정할 수 있다. 수위 

자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품질 관리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수 공급량 산정 결과를 활용해 연도별, 

지역별로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농업용수 

수요량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수요량과 농업용수 공급

량을 비교,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본 연구

의 전체적인 흐름은 자료 구축, 공급량 및 수요량의 계산, 결

과 도출 및 평가의 세 단계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Fig. 1과 같다.

Fig. 1 The flowchart of irrigation water supply amount calculation 

and assessment

1. 대상 저수지 선정 및 자료 구축

가. 대상 저수지 선정 및 특성 자료 구축

본 연구의 대상 저수지는 전국에 존재하는 농업용 저수지 

중 유효저수량이 50만 m3 이상인 저수지 중 173개소를 무작

위로 선별하였으며 이는 Fig. 2와 같다. 또한, 농업용수 공급량 



방재홍⋅최진용⋅윤푸른⋅오창조⋅맹승진⋅배승종⋅장민원⋅장태일⋅박명수

한국농공학회논문집 제63권 제1호, 2021 • 29

및 수요량의 산정에 필요한 시계열 수위, 저수지 특성, 수로 

특성 등의 자료를 저수지별로 구축하였으며 자세한 수집자료 

목록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수집된 자료의 종류는 저수지 기본 정보, 저수지 특성, 계

산을 위한 입력자료와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 이루어져 있

다. 저수지 기본 정보, 특성 정보 및 참고자료와 계산에 필요

한 입력자료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RAWRIS, Rural Agricultural Water Resource Information 

System)로부터 수집하였다. 농업용수 공급량 산정을 위한 수

로부 자동수위측정 자료는 10분 단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수위-유량 곡선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작성한 것을 이용하였다.

Fig. 2는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 저수지 지역 분포를 나타낸

다. 지역별 개소 수는 경상북도에 3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전남, 전북, 강원, 경기, 경남, 충북의 순서로 29, 25, 21, 

17, 16, 15, 13개소이다. 본 연구에 포함된 농업용 저수지의 

총 유효저수량은 42만 3천 m3이며 수혜면적은 49천 ha, 유역

면적은 234천 ha 이다. 지역별 유효저수량은 저수지 개소가 

가장 많은 경상북도 지역이 94천 m3로 최대이며 경기도 지역

Category Purpose Data list

Basic information Reservoir code and location

- Facility code

- Facility name

- Regional office

- Branch

- Address

Reservoir 

characteristics

Estimation of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 Watershed area (ha)

- Beneficial area (ha)

- Dominated meteorological station

- Effective storage (m3)

- Infiltration (mm)

- Loss (%)

Input data
Calculation of discharge at 

irrigation water supply canal

- Stage-discharge curve equation

- Time series data of canal water level with 10 min duration

Reference data Estimation of reservoir release - Daily reservoir water level from RAWRIS

Table 1 Data description for irrigation water supply estimation

Fig. 2 Distribution map of study reservo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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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고삼, 이동 저수지가 속해있어 16개소지만 유효저수

량이 70천 m3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대상 저수지 173개소의 수혜면적-유역면적-유효저수량 분

포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거품 산포도를 Fig. 3에 도시하

였다. 가로축이 수혜면적, 세로축이 유역면적이며 원의 크기

가 유효저수량 부피를 나타낸다. 대다수의 저수지가 수혜면

적 500 ha, 유역면적 2,000 ha 이내의 범위 안에 있었으며, 

수혜면적, 유역면적이 증가할수록 유효저수량이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기상 자료

본 연구에서는 2016, 2017, 2018년의 저수지별 농업용수 

공급량을 산정하였으며, 공급량 과의 비교 평가를 위해 용수

수요량을 산정하였다. 용수수요량 산정 과정 중 논벼의 작물 

소비수량 계산 및 유효우량 산정에 필요한 기상 자료는 일별 

강수량, 일별 최고기온, 일별 최저기온, 일별 평균기온, 일별 

평균 상대습도, 일별 평균풍속, 일별 일조시간 자료였으며, 이

를 위하여 전국에 있는 93개 종관관측소 (ASOS, Automated 

Surface Observing System)의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

월 31일까지의 일별 기상 관측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저수지별 수로부 수위-유량 관계식을 고려한 용수

공급량 산정

저수지별 농업용수 공급량은 간선 수로의 시계열 자동수위

계측 자료와 수로 특성 정보를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수로 

특성 정보 중 수위-유량 곡선은 일반 지수식 Eq. (1), 자연 상

수를 활용한 지수식 Eq. (2), 다항식 Eq. (3) 등 3개 종류의 

곡선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해당 식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Region Count
Effective storage

(×103 m3)

Beneficial area

(×103 ha)

Watershed area

(×103 ha)

Total 173 423.27 49.83 234.56

Gangwon  17  40.84  4.03  33.85

Gyeonggi  16  69.83  7.10  31.63

Gyeongnam  15  27.44  3.43  12.77

Gyeongbuk  37  94.31  9.19  57.36

Jeonnam  25  50.14  6.74  25.27

Jeonbuk  21  40.69  6.67  27.07

Chungnam  29  68.57  9.54  34.50

Chungbuk  13  31.44  3.14  12.11

Table 2 Properties of study reservoirs in different regions

Fig. 3 Bubble scatter plot of beneficial, watershed area and effective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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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계가 위치한 지점에서 저수위, 중수위, 고수위별 유속 측

정을 통해 얻은 유량 값을 참고해 유도한 계수를 활용한 식을 

제공받았으며,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2)

              (3)

이때, 는 유량 (m3/s),    는 회귀분석으로 얻어지며, 

는 측정수위 (m), 는 영유량 수위 (m)를 의미한다. 영유량

이란 측정 자료에서 매우 낮은 수위를 보이지만 실제 유량은 

없는 경우의 수위를 의미한다 (Rantz, 1982).본 연구에서는 수

위 증가시 기하급수적인 유량 증가를 보이는 Eqs. (2), (3)을 

배제하고 자연하천과 다른 농업용 수로의 형태를 고려할 때 

적합하다고 판단된 일반지수식 Eq. (1)을 활용하여 유량을 산

정하였다. 선정된 수위-유량 곡선을 이용하여 10분 단위 수위

에서 산정된 유량을 누적하여 일별, 순별, 월별 누적 용수공급

량을 산정하였다.

3. 수원공별 용수공급량 평가

산정된 용수공급량이 적절한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

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개발한 수리시설물 모의조작 시스템 

(HOMWRS, Hydrological Operation Model for Water 

Resources System)을 활용해 산정한 용수수요량, 농촌용수종

합정보시스템 일별 저수율 자료를 이용해 산정한 저수량 감

소량과 동일 기간 누적 강우량을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가. HOMWRS를 활용한 용수수요량 산정

HOMWRS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유역 유입량 및 관개 필요수량의 산정, 저수지 물수지 

분석 및 단위용수량 산정이 일련의 통합된 시스템 안에서 구

현되도록 개발한 Windows용 프로그램이다 (MAF, 1997). 

HOMWRS는 세 가지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수지 유역의 

유출량을 산정하는 강우-유출 모형은 Tank 모형으로 Kim and 

Park (1986)이 제안한 매개변수를 활용한다. 최근 모형의 개선

을 위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Kang et al., 2016; 

Song et al., 2017; Song et al., 2019) HOMWRS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필요수량 산정 모형은 일별 물수지 모형 (Kim 

et al., 2003)을 활용한다. 해당 모형은 논의 저류량을 일별로 

모의하며, 유효우량, 순용수량, 조용수량 등을 산정한다. 저수

지 모의 조작은 Kim and Park (1988)이 제안한 DIROM 모형

을 활용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농업수리 연구 및 저수지 설계 

실무 등에서 사용되어왔으며 매년 기상자료를 업데이트해 사

용자 편의성을 고려하는바, 본 연구에서는 공급량 평가를 위

해 논의 일별 물수지 모형을 활용한 조용수량 산정 과정을 

용수수요량 산정에 사용하였다.

나.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RAWRIS) 일별 저수율 자료를 

활용한 저수량 감소 산정

농업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는 목측 기록을 시작한 이래로 

농업용 저수지의 일별 저수위, 저수율 자료가 누적 기록되고 

있으나 목측의 불확실성, 기상여건 등에 따른 결측과 같은 자

료 관리 한계로 인해 신뢰성 확보가 요구되었다.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상황의 개선을 위해 자동수위측정 센서를 도입, 자

료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을 고려해 본 연구 결과의 

비교, 평가를 위해 농업용수종합정보시스템 자료를 추가로 

활용하였다.

농업용수종합정보시스템상의 일별 저수율 자료는 유효저

수량과 곱하여 일별 저수량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2일 자료

를 비교해 일별 저수량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일별 저수량 

변화는 증가와 감소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나는데, 증가하는 경

우는 용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용수공급량보다 유역

의 유출량이 더 많은 경우이며 감소하는 경우는 용수 공급이 

이루어지거나, 용수공급량이 유역의 유출량보다 더 많은 경

우이다.

대부분의 농업용 저수지는 유역 출구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유입량의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입량

이 미지수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저수량 감소만을 용수공급

량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수위-유량 곡선을 

활용해 산정한 용수공급량의 하한값 (lower limit)으로 참고하

였다.

다. 유효저수량 대비 용수공급량 비의 산정

유효저수량은 저수지 계획 단계에서 장기간의 과거 기상 

자료, 유역 유출량, 수혜면적 필요수량 등을 활용해 10년 설계 

빈도의 내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 설곗값으로 대부분의 

농업용 저수지 용량 설계에 동일한 설계 방법으로 계산한다 

(1998, MAF). 유효저수량은 저수지에서 10년 빈도 이내의 한

발에 대응해 운영할 수 있도록 기상 자료 및 과학적, 확률론적 

방법론에 기반하여 도출한 저수지 용량이므로 용수공급량 값

의 평가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

역별로 산정된 용수공급량을 유효저수량으로 나눈 값을 용

수공급량 계산 결과와 동시에 제시해 지역별 비교에 활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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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농업용수 공급량 산정 및 분석 결과

1. 대상 저수지 총 용수공급량 산정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173개 농업용 저수지 수로부의 10분 단위 

자동수위측정 자료와 수위-유량 관계식을 이용하여 수로를 

통해 필지에 공급되는 농업용수 공급량을 산정하였다. 저수

지별 10분 단위 유량 산정 결과를 순별, 월별, 연별로 누적해 

기간에 따른 용수공급량을 산정하였으며, 동일 기간의 농업

용수 수요량, 농업용수종합정보시스템 저수율 감소량과 강우

량을 공급량 결과와 비교 평가하였다 (Table 3).

173개 대상 저수지의 2016년의 용수공급량은 7억 45백만 

m3, 용수수요량은 7억 42백만 m3로 나타나 두 값이 1% 미만

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론적으로 계산된 수요량만큼의 용수가 

필지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종합정보시스템 자

료의 저수량 감소량 값인 3억 99백만 m3 대비 약 1.86배, 유효

저수량 대비 1.76배 정도의 용수를 공급하였다. 2017년의 용

수공급량은 6억 55백만 m3, 용수수요량은 5억 98백만 m3로 

나타나 수요량 대비 9.5%인 57백만 m3정도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종합정보시스템 자료의 저

수량 감소량 값인 3억 76백만 m3 대비 1.74배, 유효저수량 대

비 1.55배 정도의 용수를 공급하였다. 2018년 용수공급량은 

7억 33백만 m3, 용수수요량은 7억 60백만 m3로 나타나 수요량 

대비 3.7%인 28백만 m3 정도의 용수를 적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종합정보시스템 자료의 저수량 감소량 값

인 4억 46백만 m3 대비 1.64배, 유효저수량 대비 1.73배 정도

의 용수를 공급하였다. 전국 연도별 강수량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1,272.5 mm, 967.7 mm, 1,386.9 mm였으며 

유효저수량 비는 1.76, 1.55, 1.73로 강수량이 높은 경우 용수

공급량도 높게 나타났다.

전체 대상 저수지의 3개년 용수공급량을 용수수요량과 비

교한 결과 연별로 수요량 대비 적게 공급한 경우와 많이 공급

한 경우가 모두 존재하였으나, 그 차이는 10% 미만으로 비교

적 작은 것을 확인하였다. 본 결과는 한국농어촌공사 물관리 

실무자가 제시한 기준인 연간 유효저수량의 1.5배에서 2배 정

도를 공급한다고 알려진 관행적 명제에 부합하였으며, 거시

적인 관점에서 수요량 대비 적절한 용수량을 공급하는 것으

로 사료되었다.

2. 지역별 용수공급량 산정 결과

농업용 저수지 용수공급량의 지역별 특성 분석을 위해 대

상 저수지를 전국 8도로 분리해 지역별, 연도별 강수량 및 용

수공급량 산정 결과를 Fig. 4에 그래프로 도시하였다.

총 용수량 산정 결과 비교 분석 항목과 같이 유효저수량, 

용수공급량, 용수수요량, 농업용수종합정보시스템 자료 저수

량 감소량을 지역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대상 저수지는 지역

별로 다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부피 단위로 산정된 용수공급

량을 비교하는 것은 같은 기준으로 간주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별 비교를 위한 기준을 위해 용수공급량을 유효저수량으

로 나눈 값 (이하 유효저수량 비)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2016

년의 유효저수량 비 전국 평균은 1.76이었으며 충청남도와 전

라남도에서 2.31, 2.27로 최곳값,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서 

1.36, 1.37로 최솟값을 보였으며 Fig. 4(a)에 나타내었다. 2017

년의 유효저수량 비 전국 평균은 1.55로 전라남도에서 1.84로 

최곳값, 경상남도에서 1.01로 최솟값을 보인 것을 Fig. 4(b)에

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8년도에는 Fig. 4(c)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전국 평균 1.73, 충청남도에서 2.28로 최곳값, 경상남도

에서 1.16으로 최솟값을 가졌다. 

3개년 결과에서 유효저수량 비는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의 

대상 저수지에서 타 지역 대비 큰 값, 경상남도에서 작은 값을 

보였다. 즉, 충청남도와 전라남도는 상대적으로 다량의 용수 

공급을 하는 편이며, 경상남도는 비교적 적은 양의 용수를 공

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 해당 결과에서는 유효저수

량 비가 높은 것이 용수를 낭비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결과 해석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용수공급량은 시설별 공급 

특성, 수로 연장, 시설관리 상태 및 유역 특성 등에 따라 편차

가 클 수 있으므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시설별로 서로 

다른 용수공급 체계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

Year
Effective

storage

Water

supply

Water

requirement
RAWRIS

Water supply to

effective storage

Precipitation

(mm)

2016 423.27 745.41 742.11 398.82 1.76 1,272.5

2017 423.27 655.31 597.94 375.79 1.55  967.7

2018 423.27 732.68 760.61 445.86 1.73 1,386.9

Table 3 Summary of nationwide irrigation water supply assessment (unit: 106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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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가오는 통합 물관리 체제의 대응 방안으

로서 농업 분야의 ICT 시스템 적용 이후 축적된 자동계측자료

를 활용해 농업용 저수지 용수공급량을 산정 및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전국에 분포한 농업용 저수지 중 50만 m3 

이상의 유효저수량을 가지는 173개소를 임의로 선정하였으

며 해당 수원공의 2016-2018년의 10분 단위 자동수위계측 수

로 자료와 수로별 수위-유량 곡선을 활용하여 유량을 산정하

고 이를 누적하여 기간별 용수공급량을 산정하였다. 산정된 

용수공급량의 검증을 위해 HOMWRS를 활용해 산정한 용수

수요량, RIMS의 저수율 자료로 계산한 용수 감소량, 저수지

별 유효저수량 합산 자료와 비교하였다.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173개 대상 저수지 기준 용

수공급량 총량은 수요량 총량 대비 10% 미만의 오차를 보였

으며, 이를 통해 현재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 공급이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우리

나라 농업용 저수지는 2018년 기준 전국 17,240개소, 수혜면

적 427천 ha이며 본 연구의 173개 대상 저수지의 수혜면적이 

55.5천 ha이므로 개수로는 약 1%, 수혜면적으로는 약 11.7%

에 한정된 결과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역별 용수공급량 산정 결과 전국 평균 유효저수량 비는 

1.6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 충청북도 지역에서 

유효저수량 대비 약 1.2배 정도의 비교적 적은 용수를 공급하

였으며 전라남도, 충청남도 지역에서 유효저수량 대비 2배 이

상의 용수를 공급하여 타지역 대비 용수 공급이 과다한 것으

로 나타났다. 지역별 용수공급량 편차는 용수를 낭비하거나 

아껴서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근거로는 부족

(a) 2016

  

(b) 2017

 

(c) 2018

Fig. 4 Summary of regional irrigation water suppl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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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시설별 공급 특성, 수로 연장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수량과 용수공급량이 비례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급량을 실측할 수 있

는 자료가 부족하여 용수공급량과 용수수요량이란 단어가 명

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어 왔다. 농업용 저수지의 공급량

을 산정해야 하는 실무 및 연구에서는 실측 자료의 부재로 

인해 HOMWRS 모델을 통해 산정한 용수수요량을 공급량 자

료로 사용해오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HOMWRS 모델의 

용수수요량은 작물이 필요한 필요수량 총량을 기준으로 유효 

강우를 배제한 값이므로 강우가 많으면 용수수요량이 적고 

강우가 적으면 용수수요량이 많은 반비례 관계에 있음이 자

명하다. 그러나 실측 자료를 활용한 용수공급량을 산정한 결

과 강수량과 용수공급량은 서로 비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강우가 적을 경우 실제 저수지 운영 측면에서 물이 충분히 

모이지 않아 제한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기

후변화에로 발생하는 가뭄은 2, 3년 동안 지속되며 적은 저수

량이 이월 (carryover)되면 관개기에 강우가 부족한 경우에도 

필요수량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관행적인 연구 결과로 알려진 용수수요량과 강우량의 

반비례 관계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 자료 외에는 이론 적용만을 통해 이루

어지던 관행적 농업용수 수요량 산정이 아닌 농업 용수로의 

실측 자료를 활용해 용수공급량을 산정한 것에 그 의의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계측 자료로 활용할 수 있

는 충분한 측정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며 축적이 지속해서 이

루어지고 있다. 실측 자료를 확보 및 사용 가능한 상황에서 

농업 분야 과학적 기틀 마련을 위해 용수공급량과 용수수요

량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자들이 이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면 연구 및 실무 현장에 의미 있는 다양한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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