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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가하천 내 친수지구를 대상으로 친수지구의 용도가 저하되었을 때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제안하였다. 의사결정 절차는 2가지로 대상지 선택과 사후관리 전략 및 대안 선별이 이에 해당한다. 선행연구로 도출된 친수지구의 이

용등급을 고려하여 이용도가 낮은 IV등급과 매우 낮은 V등급을 후보지로 선정하였고 경제성평가를 통해 경제적 효용이 미흡한 경우 

사후관리가 필요한 후보지라 판단하여 협의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정해진 대상지에 대해 사후관리 기본구상을 검토하고 

대상지 별 친수지구 운영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략에 맞는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친수지구의 사후관리 의사결정 절차에 관

한 선행연구는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으나, 현재 하천 시설의 생애주기가 만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이용자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위

해서는 체계적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본 연구가 향후 행정절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친수지구, 사후관리, 의사결정

ABSTRACT

The reasonable decision making procedure for conducting follow-up management of water-friendly riverfront have been proposed in the 

national streams when the use of the level of usage for facility becomes degraded. It consists of two part usage: the selection of destination 

and the follow-up strategy with the alternatives. Considering the water-friendly riverfront grade derived from prior research, Grade IV and 

V were selected as candidates, and if the economic utility became low, it should be selected as candidates for the follow-up management. 

In addition, the basic plan for follow-up management was reviewed and alternatives suitable for the strategy could be derived considering 

the need for the operation of water-friendly riverfront in target site. The prior study on the follow-up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water-friendly riverfront has not yet been confirmed, but since the life cycle of such facilities become almost expired, systematic 

procedures are needed to enable the use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users' convenience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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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천은 과거 이 ․ 치수 중심의 정비 사업에서 2007년 이후 하천법을 전면 개정하는 과정을 통해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복원

하는 환경 기능과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친수 기능을 강조하게 되었다. 특히 친수 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는데 국가하

천 본류 내 친수지구의 면적당 이용자 수를 분석한 결과, 국가하천 5대강 본류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MOLIT, 

2020). 2020년 시설물 통계 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등록된 시설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시설물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5년에 비해 2019년은 2배 이상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하천 내 친수지구 이용자와 

시설물의 수가 증가하는 하천 이용에 대한 여건 변화로 친수지구 관리의 책임 강화와 최적화 및 장수명화를 위한 시설물 유

지관리의 계획적 접근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2015년에 정부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여 3개 지구(친수, 복원, 보

전지구)에서 6개 지구(특별보전, 일반보전, 완충보전, 친수거점, 근린친수, 복원지구)로 지구지정을 세분화하는 등 국책사업

을 수행하였고 2017년에 국토교통부는 과거 집계 방식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었던 친수지구의 이용도 조사기법을 변경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등 제기되었던 국책사업의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친수

지구의 생애주기(Life cycle) 동안 기능이나 용도가 저하되었을 때 사후관리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친수

지구 조성 시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관리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가피하

게 하천 환경의 변화, 배후지역 토지이용의 변경과 인구밀도의 감소, 지역주민의 여가 패턴이나 취향의 변화 등 여러 변수에 

의해 친수지구 이용자의 수가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후관리 의사결정은 이러한 경우 정부 재정 운영

의 관점에서 성능을 개선하여 기능 및 용도를 상향할지, 그대로 유지관리를 할지, 재자연화할지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하다. 

Lim and Jeong(2019)는 친수시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방법을 연구하고 각 친수시설별로 우선관리, 일반관리, 유지/제거 

여부를 결정하여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였고 ME(2008)에서는 보 철거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의사결정 기

준을 개발하였다. 이우연 외 5인은 노후된 군인 아파트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대안을 경제적인 관점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ASCE(1997)은 수력발전시설물의 철거에 관해 6단계의 의사결정단

계를 도출하였다. 현재까지 사후관리 의사결정 연구는 하천 분야 중 친수시설, 취수보와 댐, 건축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고 대부분 시설의 기능과 용도가 정해진 평가기법 없이 어느 정도 저하되었을 때 사후관리 대책이 적용되었고 본 연구

는 하천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공간에 한정하여 기능보다 용도를 중심으로 친수지구의 사후관리 대책

을 마련하였다.

또한 Lee et al.(2019), Lee and Lee(2019), Oh et al.(2020)의 후속연구로 선행연구에서는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하천 

이용자 수를 추론하였고 8가지의 이용지표(면적당 이용자 수, 하천이용 첨두율, 월 최대 이용시기, 주중 이용률, 배후지역 이

용빈도, 이용자의 성비, 이용자의 우점연령층, 1인당 이동거리)로 친수지구의 이용도 조사 및 이용등급을 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통신 빅데이터와 CVM 방법론을 기반으로 주민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전국 297개 국가하천 친수지구의 경제

적 편익을 계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이용등급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 대상지를 설

정하고 확정된 대상지에 대해 전략과 대안을 마련하는 친수지구 사후관리 의사결정 절차를 개발하였다.

2. 연구방법

2.1 하천유지관리 관련 기준

하천과 하천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법령은 하천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

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약칭: 기반시설관리법) 등이 있다. 하천법은 1961년 제정되어 하천 관리 역할분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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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및 유지 ․ 보수의 기준,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최근까지 계속 개정이 되어 변화하고 있다. 시설

물안전법은 1995년 제정되어 하천환경 개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의 구축 및 운영 등을 다루며 기반시설관리법에는 2018년 제정되어 국가기반시설에 전략적인 투자와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성능개선 공통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21년 7월에 제정된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은 하천법 제13조와 기반시설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국가하천 내 관리그룹, 점검진단 실시, 관리 대책의 수립 등을 명시하였다. 제2조에 따르면 관리그룹은 국가하

천 시설의 기능, 목적, 중요도에 따라 분류한 체계이며 중점치수시설, 하천이용시설, 기타관리시설로 구분한다. 그 중 하천이

용시설은 하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돕고 하천의 이용과 매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친수지구가 이에 해당된

다. 친수지구를 포함한 하천이용시설은 연중 상시적으로 순찰 및 일상적 관리를 수행하며 5년에 1번씩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성능등급을 적용하여 평균 C등급(보통) 이상을 달성해야한다. 이처럼 과거의 하천에 관련된 법은 이 ․ 치수와 더 나아가 

수질에 관하여 많이 다루었다면 최근에는 하천 시설의 관리 및 점검 ․ 진단 등 평가체계에 관해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2.2 의사결정(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 중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이다. 의사결정으로 도출된 결

과에는 재정적, 경제적, 심리적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의사결정에 관련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

이 되어왔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기도 한다(Kim et al., 2011). Simon(1977)은 제한적 합리성(Boundary Rationality) 이

론을 도입하였고 인지(Intelligence), 설계(Design), 선택(Choice) 순으로 총 3단계에 거친 의사결정단계를 제시하였다. 인지

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을 조사하여 대상을 선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고 설계는 문제점을 파악 및 단순화

하여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선택에서는 여러 대안 중 가장 적절한 것을 결정하는 단계이

다(Park, 1996).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친수지구의 사후관리 대상지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의사결정단계를 

도입하였다. 첫 번째로 국가하천 5대강의 친수지구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지를 탐색 및 조사(Intelligence)하고 두 번째

로는 사후관리의 기본구상을 마련 및 검토항목을 고려하여 알맞은 전략을 제시(Design)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략에 맞는 대

안을 선별(Choice)하여 향후 행정 상의 절차로 활용될 수 있는 친수지구 사후관리의 의사결정단계를 제시하였다.

3. 친수지구 사후관리 의사결정

3.1 Intelligence: 사후관리 대상지 선택

3.1.1 친수지구 이용등급 산정

Lee and Lee(2019)에 따르면 친수지구의 이용등급을 산정하기 위해 친수지구의 이용자 수, 면적당 이용자 수 등 여러 통

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연구대상지 간 면적이 상이하여 이용자의 밀집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야 하므로 친수지구 면

적당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마련하였다. 친수지구의 이용등급은 로그노멀(lognormal) 확률밀도함수로 변환된 친수지구의 

면적당 이용자 수를 동일 면적의 5개 구간으로 분류한 후 재환원하여 산정하였다. 이용자 수에 따라 이용도가 매우 높은 I등

급부터 매우 낮은 V등급까지 총 5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였다(Table 1). 본 연구에서는 기능보다 용도를 중점으로 두었고 용

도저하 여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해 IV등급(이용도가 낮음)과 V등급(이용도가 매우 낮음)의 대상지를 1차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후보지로 선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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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riteria and Use for Grade of Water-friendly Riverfront

Grade Grade Criteria Use

I (Very High) (person/m2) > 2.928/m2

II (High) 0.950/m2 < (person/m2) < 2.928/m2

III (Normal) 0.207/m2 < (person/m2) ≤ 0.950/m2

IV (Low) 0.033/m2 < (person/m2) ≤ 0.207/m2 √

V (Very Low) (person/m2) ≤ 0.033/m2 √

3.1.2 친수지구 경제성평가

Oh et al.(2020)에서 친수지구의 경제적 가치는 통신 빅데이터와 조건부가치평가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을 결합하여 산정하였다. CVM은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을 계산하여 가치 측정이 어려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친수지구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고 CVM을 통해 WTP를 산정한 후 통

신 빅데이터로부터 도출된 이용자 수와 결합하여 친수지구별 총 편익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등급을 이용하여 1

차적으로 선별한 대상지 중 하천이용의 B/C Ratio와 향후 경제적으로 개선 가능한 요인 유무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효용을 

판단하였고 미흡한 경우에 사후관리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이처럼 이용도와 경제성을 검토한 후에는 관리청에서 후보지 선

정 결과에 대해 협의 및 조정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지를 선택하도록 의사결정 

절차로 마련하였다. 

3.2 사후관리 전략과 대안의 선별

3.2.1 Design: 사후관리 기본구상 검토

사후관리 대상지를 선정한 후 대상지별로 대략적인 사후관리 구상을 검토하는 데 현황조사, 문헌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

다. 현황조사를 통해서는 친수지구의 관리 실태 및 중첩되는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이용, 주거지와의 거리, 하천변 환경 등 현

장관리상황을 파악하고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근접지역의 개발계획 수립현황을 조사한다. 또한 문헌조사에서는 선행연

구를 통해 이용 지표를 기반으로 하천 이용자 수 및 특이점을 파악하고 친수지구 설정의 타당성을 재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참여위원회에게 해당 대상지별 사후관리 전략과 대안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등의 검토를 거친다. 사후관리 전략에서는 실제

적으로 대상 지역에 적용되는 전략 및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구자 개인이 선정할 수 없고 지자체, 지역 주민, 전

문가들이 함께 논의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3.2.2 Choice: 전략별 대안 마련

사후관리 대상지에 대한 검토항목을 분석한 후에는 친수지구의 운영 필요성에 따라 확인여부에 따른 전략 방식이 구분된

다.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자연화하거나 하천의 환경성을 높일 수 있는 자연회복전략(Natural Recovery 

Strategy)을 선택하고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친수지구 면적을 확대하거나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등 활기창출전략

(Vigor Creation Strategy)을 선택할 수 있다. 각 전략에 따라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는 공간조정, 시설정비, 접근성 개선의 관

점에서 파악할 수 있고 이는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결정하면 된다. 공간조정대안에는 면적변경, 지구지정변경, 공간활용 방

식 변경, 불법행위 단속조치 강화 등이 있고 시설정비대안에는 시설물 처리, 토양피복 정비와 수질 개선시설 설치, 유니버셜 

디자인 접목 등이 있으며 접근성개선 대안에는 접근로 및 진 ․ 출입로 정비 등이 있다. 자연회복전략과 활기창출전략에 따른 

대안에 대해서는 Table 2를 참고하면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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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presentative Alternatives by Strategy

Alternative Natural Recovery Strategy  Vigor Creation Strategy

Space 
Adjustment 
Alternative

Area Reduction · Reduction of water-friendly riverfront

Area Expansion

· Strengthen the connection between 
Inland and Riverside land

· Reinforcement of connection with 
historical culture and surrounding 
tourist attractions

· Expansion of leisure space for local 
residents

Change 
Regional 

Designation
(Release)

· Select appropriate preservation 
(Special, General, Buffer)

Change in 
Space 

Utilization

· Ecological & Environmental Education 
and Natural Education Site Utilization

Strengthen 
crackdown on 

illegal activities

· Fishing, cooking, camping
· Agricultural equipment and crop 

pile-up
· Unauthorized cultivation
· Illegal parking & Pile of trash

Facility 
Maintenance
Alternative

Facility 
demolition 

change

· Demolition of old, damaged, and 
abandoned facilities

· Removal of improper workpieces such 
as temporary construction

· Installation of ecological education 
facilities such as observation deck and 
passageway for river ecological 
observation

· Creating ecological habitats such as 
wetlands, fishway and rapids

· Substitution of natural materials and 
induction of natural transition

Relocation and 
expansion of 

facilities

· Expansion of water-friendly riverfront 
to meet the needs of residents

· Replacement of eco-friendly facilities
· Landscaping plantation
· Installation of guidance, safety, crime 

prevention facilities and equipment

Maintenance of 
soil cover and 
installation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facilities

· Artificial grass, concrete removal
· Installation of biotope facilities, natural 

purification facilities, explosive 
facilities

· Planting water purification plant

Universal 
Design 

Application

· Installation of facilities considering 
disadvantaged people, such as night 
lighting, back of a chair, slip-resistant, 
and use of shock absorbing materials

Accessibility 
Improvement 
Alternative

- -

Access Route 
Maintenance

· Securing access routes such as 
crosswalks and bridges considering the 
location of residential areas or public 
transportation facilities

· Securing convenience facilities such as 
parking lots

Maintenance 
of the entrance/

exit routes

· Maintenance of entrance/exit routes 
and stair facilities

· Improved mobility, such as stepping 
stones

4. 결과 및 검토

4.1 사후관리 후보지 선정

Fig. 1과 같은 사후관리 의사결정 절차를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3.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용도와 경제성 

검토뿐만 아니라, 하천 협의체를 통한 의견 조정, 기본구상 검토, 전략 및 대안 설정, 행정절차의 실행 등을 거쳐야하지만 우선적

으로 본 연구에서는 297개 친수지구의 이용도 등급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에 한정하였다. 2017~2019년 친수지구 이용도 조

사를 통하여 도출된 이용등급 중 Ⅳ등급과 Ⅴ등급의 친수지구는 126개이며 낙동강 수계 40개소, 금강 수계 25개소, 한강 수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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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영산강 수계 22개소, 섬진강 수계 10개소 등이 있다. 개소수 대비 이용등급이 저조한 친수지구를 차지하는 비율 중 가장 낮

은 지역은 금강 수계(36 %)이고 가장 높은 지역은 섬진강 수계(59 %)이다. 친수지구별 이용등급에 관하여 조사가 끝난 후에는 

비용 및 편익을 고려하는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고 하천의 유지관리 비용과 이용자의 편익을 산정한 후에는 대상지 선별에 있어 

고려사항을 적용하였다. 1) 편익의 정도가 평균 초과, 2) B/C ratio가 평균 초과, 3) 순편익이 평균 초과, 4) 국가에서 개발 중인 사

업(행복청 사업대상지, 스마트시티 사업지 등) 등 제시한 총 4가지 경우는 사후관리 후보지에서 제외하였다. 유역별로 선별하여 

도출된 사후관리 후보지 개수를 이용등급 중 IV등급과 V등급으로 분리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이처럼 이용등급과 경제적 효

용을 고려하여 한강 수계, 금강 수계, 영산강 수계, 섬진강 수계, 낙동강 수계 전체 중 297개에서 74개소가 선정이 되었다. 낙동강

에서 22개소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기존에 존재하는 친수지구를 고려한다면 결론적으로 영산강 수계와 섬진

강 수계의 친수지구가 37%, 41%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Fig. 3 ~ Fig. 8). 영산 ․섬진강 수계에 위치한 친수지구의 상

이한 관리주체, 노후화된 시설물의 방치, 상수원보호구역/군사지역에 지정된 친수지구, 상습침수피해 등으로 인해(NARS 2017) 

이용도가 적고 친수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Fig. 2. Results of the Target Selection for Follow-up Management of Water-friendly Riverfront by River Basin

Fig. 1. Procedure for Decision making on Follow-up Management of Water-friendly River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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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ults of Target Selection for Follow-up Management by grade among all the Water-friendly Riverfront

Fig. 4. Results of the Target Selection for Follow-up Management of Hangang River Water-friendly Riverfront

Fig. 5. Results of the Target Selection for Follow-up Management of Geumgang River Water-friendly River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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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ults of the Target Selection for Follow-up Management of Yeongsangang River Water-friendly Riverfront

Fig. 7. Results of the Target Selection for Follow-up Management of Seomjingang River Water-friendly Riverfront

Fig. 8. Results of the Target Selection for Follow-up Management of Nakdonggang River Water-friendly River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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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후관리 전략과 대안의 선별

앞서 선정된 후보지 74개소에 대한 실질적인 전략과 대안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후보지에 대한 검토항목이 존재하는데 이

를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후보지별 전략 및 방안이 이루어지기 전 수행해야 하는 행정절차

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국가하천 내 친수지구 운영 개선방안을 위해 중앙정부, 유관기관, 지방청의 역할분담이 매우 중요하다. 주로 중앙정부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작업반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지방청이 조사한 결과를 검토 및 취합하며 최종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후속 행정절차 및 일정을 논의한다. 이러한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분류하여 진행해야한다. 첫 번째는 친수지구 운영개선 

후보지를 검토하고 확정해야 한다. 두 번째로 후보지에 관한 조사와 결과를 취합해야한다. 여기서, 조사는 유관기관에서 마

련한 검토항목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앞서 진행된 절차를 통해 친수지구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자세

한 과정은 Fig. 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중앙정부, 유관기관, 지방청은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업무 분담을 통해 

친수지구 후보지 74개소에 대해 적절한 사후관리 전략과 대안을 선별할 수 있다. 

Fig. 9.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follow-up management strategies and choice of alternatives

5. 결 론

도시화가 진행되고 사람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하천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시설물의 고령화

율은 심각한 단계는 아니지만 2000년대에 건설된 시설물의 비율이 전체 시설물의 절반을 차지(NARS, 2017)하고 있어 향후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시설물의 용도가 저하된 시점을 대비하여 미리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하천 내 친수지구의 사후관리 의사결정 절차 및 전략 ․ 방안을 제시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친수지구 이용도 조사, 

이용 지표, 이용등급, 경제성 평가를 활용하여 친수지구의 사후관리 의사결정 절차를 마련하였다. 의사결정 절차는 크게 사

후관리 대상지 선정과 대상지별 사후관리 전략 및 대안 선별이 있다. 친수지구의 사후관리 대상지 선정은 이용등급 중 이용

도가 낮은 IV등급과 V등급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여 경제성 효용을 파악한 후 미흡한 경우 사후관리 

후보지로 선정한다. 선정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검토항목을 고려하여 친수지구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자연회복전략과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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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전략으로 분류하고 전략에 따라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사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의사

결정방법을 우리나라 국가하천인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에 적용하여 사후관리 후보지를 선별하였다. 그 결과, 

총 297개소 중 74개소에서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도출되었고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3가지 단

계의 행정절차를 제안하였다. 중앙정부는 유관기관과 후보지마다 관리 현황, 예정된 사업여부, 선정의 타당성, 전략 ․ 대안의 

선호도 등을 조사 항목을 마련하고 지방청은 이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해야한다. 또한 유관기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후관

리 전략을 설정하고 중앙정부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보완사항을 반영해야한다. 이로써 국가하천 내 친수지구 운영에 있어 개

선방안이 마련되면 최종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지에 적절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일단 유지관리의 비용에 있어서 

대안별 정량적인 예산을 산정할 수 있어 합리적인 예산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친수지구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도 편리함

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시기별로 시설물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이용

자에게도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어 친수지구의 사후관리 의사결정법이 향후 관련 정책 및 행정 절차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

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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