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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의 효율적인 이용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물자원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이
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농업분야도 가뭄 발생 시 물 부족
에 의한 식량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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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확보를 위해 효율적 농업용수 이용대책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우리나라 가뭄 발생에 의한 피해 
규모 및 범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농업용수 부
족 심화 현상에 의한 농업가뭄 피해는 점차 증가할 것으
로 예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Lee, 2012; Choi, 2015, Lee at al., 
2012; Park et al., 2015). 따라서 수자원 이용량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
기 위한 적절한 액션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가뭄 예측관리 및 농업용수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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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Korea aimed to increase water use efficiency by implementing integrated management according to the water 
management unification policy. Considering the enormous use of water resourc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it is necessary to 
efficiently conserve water in terms of demand management by intensifying the stakeholders’ involvement and awareness campaigns. 
The existing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is based on a top-down approach by which the government agencies 
directly plan budgets and policies to be enforced on and implemented by farmers, with little to no involvement of farmer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However, this process has hindered the desir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and the water conservation goal 
at the field level. Moreover, the limited research on water governance operations focusing on agricultural water creates a knowledge 
gap, particularly in Korea. Thus,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water governance cases with successful implementations in agricultural 
and rural areas to identify the factors applicable to domestic governance in Korea. In addition, a more systematic governance model 
should be established by identifying the subjectivity of the stakeholders’ involvement in agricultural water governance.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a new bottom-up model for agricultural water governance, which aims to raise the problem of autonomous water 
governance while promoting stakeholders’ voluntary participation in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and reflecting farmers’ involvemen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Moreover, if agricultural water governance is expanded nationwide by reflecting agricultural and water 
resource policies in the future, it is believed that positive effects can be achieved in increasing utilization efficiency and securing 
sustantiality through agricultural water s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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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가
뭄시 필요한 용수배분의 우선순위 의사 결정 연구(Lee et 
al., 2002), 공적관리에서의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 모델 
연구 (Lee, 2011), 토양수분 이미지를 이용한 농업분야 가
뭄영향 평가 기법 개발 (Shin et al., 2017), 농업 분야의 
가뭄의 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고 가뭄 취약성 평가 인자 
선정을 위한 연구 (Kim et al., 2013; Jang et al., 2019; 
Mun et al., 2020)와 등이 포함된다. 

한편, 과거 우리나라의 농업용수는 1950년대 이후로 
수리조합(토지개량조합)을 중심으로 농업용수가 개발되고 
관리되었으나, 1970년대부터는 차관자본을 이용한 대규모
농업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었고, 1990년대에는 정부주도 
농업용수개발사업에 추진되는 등 시대별로 공급위주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졌다 (Jeong, 2015), 또한, 농업인들은 
수리계를 통하여 저수지 및 수로, 물꼬 관리에 직접 참여
하였으나, 2000년을 기점으로 농업수리시설의 유지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관리하는 공적관리체계를 유지
해오고 있어, 농업인의 직접적인 물관리 역할은 과거와 
달리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물의 지
속가능성 확보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단위의 통
합물관리 정책이 범부처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는 개
별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을 유역단위로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응
한 농업용수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사용량에 대한 비용지불이 없는 
농업용수는 통합물관리 정책에서 추구하는 수요관리 측면
에서 농업용수 사용자인 농업인의 효율적 물이용을 통한 
물절약 실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용수 사용자 측면에서 물절약을 유도하
기 위한 물절약 교육 모델이 개발되어 (Choi, 2017), 농업 
현장에서 물절약 시범 교육이 실시되었다 (Choi et al., 
2017; Lee et al., 2018; Lee et al., 2022). 또한 농업인 물
절약 교육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정부가뭄
종합대책｣에는 물절약 거버넌스 구축 운영 사업이 포함
되었다. 이를 계기로 여주 및 경주마을을 대상으로 농업
용수 절약 거버넌스가 시범운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간담회 형식으로 제한되게 운영된 한계점이 있었다(Lee 
and Choi, 2021a). 그 외 현재 국내 농업⋅농촌 분야에 
운영되는 대부분의 거버넌스는 농촌지역 활성화, 농업생
산 및 기술 등에 집중되어 있어,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
에 중점을 둔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연구와 운영 사례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물 관련 거버넌스 운영 
사례 및 현재 운영 중인 농촌 및 농업 분야의 거버넌스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도출된 농업용수 거버넌스 구성요
인에 대한 농업인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에 적용 가능한 상향식 (Bottom-up) 농업용수 거버넌
스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거버넌스 모형 개발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용수의의 효과적인 관리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 및 
유형과 국내외 사례 검토, 농업용수 거버넌스 구성요인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형 농업용수 
거버넌스 모형을 제안하고자, Figure 1에 나타낸 바와 같

Figure 1.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developing the bottom-up water governan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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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형개발 연구절차를 설계하였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거버넌스의 개념 및 유형을 

파악하고, 농업⋅농촌 및 물과 관련된 국내외 거버넌스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거버넌스 운영 목표 및 이해관계
자 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용수 거버넌스
에 적용 가능한 구축요인을 정립하여 농업용수 거버넌스 
구성요인 및 인식유형을 분류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향식 
거버넌스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거버넌스 운영 전
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과정을 추진하면
서 농업용수 물절약에 대한 농업인의 의식과 행동 조사 
(Lee and Choi, 2020), 농업용수 물절약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기초연구 (Lee and Choi, 2021a), 농업용수 거버넌스 
구성요인 및 인식유형 연구 (Lee and Choi, 2021b), 농업
용수 거버넌스의 구축요인 (Lee et al., 2022)의 연구성과
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연구 결과들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농업용수 거버넌스 운
영 목적 및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정립, 운영 전략을 세부
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III. 이론적 고찰

1. 거버넌스의 개념 및 유형

거버넌스의 유형 선정을 위하여 먼저 거버넌스의 개념 
및 유형과 관련된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거버넌스의 기본
적인 개념은 행정적인 의미로써 정부의 역할이나 사회문
제의 해결방식 등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지만, 개념에 대
한 명확한 학문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과
거 영국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198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
로 거버넌스가 논의되었으며, 영국의 정책결정시스템으로 
도입된 후 OECD 국가들로 전파되기 시작하여, 현재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Leach and Percy-smith, 
2001). 

한편 거버넌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것을 구성하는 

주체에 따라 다양한 유형과 형태로 적용되어오고 있으며, 
특정한 몇 개의 유형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Ryu and Kim, 
2010). 대표적인 예로 Seo (2013)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에 따르면, 1970년대에
는 관리중심이론을 통하여 정부와 거버넌스가 같은 의미
로써,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공공서비스 관리개념으로 보
았으며, 1980년대에는 민⋅관 협력 및 파트너십의 강조
와 시장중심이론을 통하여 국가차원에서의 사회통합과 
발전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았다. 1990년대에는 시민
사회중심이론 개념으로 시민사회의 참여, 합의형성 등에 
의해 거버넌스를 민주주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제도 
및 기능 등으로 인식하였고, 2000년대에는 행정이 시장
화, 분권화, 네트워크화, 기업화,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어 
기존의 행정 이외에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 사이의 네트워크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반해 Powell (1990)은 거버넌스를 규범적 기반, 
갈등 해결, 유연성 등의 기준으로 정부, 시장, 네트워크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특히 상향식 거버넌스 방식은 네트워
크 거버넌스(network governance) 유형에 포함되며, 이는 
다양한 구성원 사이의 이해관계와 참여에 있어 수평적이
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형태이다. 과거의 
거버넌스 형태가 수직적인 관계에 기반한 문제해결에 초
점을 두었다면, 네트워크 거버넌스 형태는 수평적인 관계
에 의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중요시 한다. Kong and 
Yoon (2018)은 공공 거버넌스의 유형을 의사결정, 집행과
정, 이해관계자, 전문가 임명 등을 고려하여 법적⋅관료
제적 거버넌스, 성과중심적⋅관리적 거버넌스, 합의지향
적 거버넌스로 분류하였고, Lee and Choi (2021a)는 농업
용수를 공공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 언론 등으로 구성된 ‘물절약 거버넌스’를 운영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물관리 참여 및 거버넌스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농업인의 실질적인 물절
약 참여 및 자발적인 실천 유도를 위해서 농업인 주도형
의 거버넌스 체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Contents Legal/Bureaucratic governance Performance-based/ 
Managerial governance

Consensus-oriented/
Political governance

Outcome/Goal legality Productive Consent
Properties legally Managerial Political

Decision makers Bureaucrat Bureaucrat + Professional Bureaucrat + Participants
Role of bureaucrats Legal analysis Manager Facilitator

Decision making Analytic Scientific/Rational Participatory/Debate/Political
Relationships between decision makers Hierarchical Independently/Horizontal Mutualistically/Horizontal

Table 1.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governance (Kong et al., 2018; Lee and Choi,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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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거버넌스 유형은 분야 및 목적 등에 따라 다양
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Jung (2018)은 공공 거버넌스
가 아닌 수평적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상향식의 주민참여
형태, 사용자 의견 수렴형태 등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을 
설계하는데 적용하였으며, Hossain and Shamsuddoha 
(2008)는 Cox’s Bazar 지역의 농촌 지역사회 경제발전 도
모를 위한 해안자원관리에 있어 Figure 2와 같이 상향식
과 하향식 접근방법 거버넌스 형태를 제안하였다. 또한 
Cristina et al. (2020)은 갈라파고스 지역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Figure 3과 같이 다양한 매커니즘에 대한 상향식 
및 하향식 방식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거버넌스를 운영하
기도 하였다. 특히 이해관계자과 정부의 관계에서는 상향
식 거버넌스 형태를, 전문기술자와 정부간의 관계에서는 
하향식 거버넌스 형태를 활용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 중에서 이해관계자들
이 수평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향식 
거버넌스는 우리나라 농업용수 이용자인 농업인의 실질
적인 참여의 필요성 (Lee and Choi, 2021b; Lee, 2011) 등
을 제기한 기존 연구사례 등을 통해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거버넌스 유형으로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수 이해
관계자들 중 실제 사용자인 농업인이 농업용수 관리상의 
문제를 직접 파악하고 제기할 수 있는 형태의 상향식 거
버넌스 유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2. 국내외 거버넌스 모형 사례 검토 

국내외적으로 농업⋅농촌 및 물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에서의 거버넌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거버넌스의 성공 요
인, 요인별 중요도 평가 등과 함께 개선방안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Table 2). 

국외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프랑스의 수자원 정책 관련 
의견 조율 및 실질적인 집행 및 실행을 위한 물관리 거
버넌스(Oh and Kim, 2010; Yeo, 2018; Lee, 2019; Jeong 
and Lee, 2020)와, 일본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 공간
을 직접 디자인해가는 마을만들기 거버넌스(Kim, 1998; 
Kim, 2017), 네덜란드의 농업과 힐링이 결합된 개념의 케
어팜 거버넌스 (Kim, 2018; Hwang and Hwang, 2020), 캐
나다의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한 물거버넌스(Bakker and 
Cook, 2011) 등이 있다. 언급된 거버넌스 사례에서 핵심
주체 및 리더의 활동, 학습조직 및 네트워크 활동, 지방
자치단체 참여 등이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주요한 요
인으로 제시되었다.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농촌지역 발전 도모와 농업
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축된 농어업회의소 (Choi et al., 
2014), 농촌지역 상호협력 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 활성화
를 위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Yang, 2010; Lee, 2017; 
Lim and Lee, 2017), 유역의 수질 및 수생태 통합관리를 
위한 유역거버넌스 (Moon et al., 2014) 등이 있다. 또한 

Figure 2. Top-down and bottom-up integration for coastal 
resources management (Hossain and Shamsuddoha, 2008)

Figure 3. A bottom-up and top-down water governance 
approaches of the Galapagos Islands (Cristina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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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관련 연구도 많이 수행되었다. 
Choi (2004)는 AHP 방법론을 활용하여 로컬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문제들을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정책과제 도출을 수행
하였으며, Doh et al. (2011)와 Jang et al. (2011)는 지역관
광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거버넌스 형성요소
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Moon et al. (2014)은 우리

나라 지방 농정에서의 거버넌스 구축요인 간의 우선순위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수평적 거
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략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Yoo et al.(2015)은 지역 거버넌스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매개체로서의 역할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
한다고 보았다. Lee and Choi (2021a)는 농업용수가 공공
재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Kong and Yoon (2018)의 연구를 

Classification
(Country/Area) Name Goal Stakeholder Reference

International

France
Water 

management 
government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and water 
framework directive

 Government
 Water user
 Water parliament
 Basin committee
 Operator, etc.

Oh and Kim (2010) 
Ye (2018)
Lee (2019)
Jeong and Lee (2020)

Japan
Community 

planning
(building)

Design the area’s space 
independently 

 Local citizen
 Local governments
 Experts, etc.

Lee (1998)
Kim (2017)

Netherlands Care-farm 
governance

Achieving water sustainability 
through the combination of 
farming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
 Citizen
 Research institute
 NGO
 Corporate sector, etc.

Kim (2018)
Hwang and Hwang (2020)

Canada Water 
governance

Securing water sustainability in 
Canada

 Water users
 Provincial governments
 NGOs, etc.

Bakke and Cook (2011)

Domestic

Camber of 
agriculture

Promote the development of 
rural areas and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Farmers
 Local governments
 Agricultural cooperatives, etc. 

Choi et al. (2014)

Community 
building

Development of villages by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in rural areas and 
revitalizing joint projects

 Local resident 
 Experts
 Local government
 Civic organization, etc.

Yang (2010)
Lee (2017)
Lim and Lee (2017)

Watershed 
governance

Promotion of projects to solve 
problems such as regional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logy

 Government
 Civic organization
 Experts, etc.

Moon et al. (2014)

Water-saving 
governance

Water savings and conservation 
practices.

 Farmers, 
 Government officer
 KRC employee
 Professor
 Local politician
 Journalist

Lee et al. (2021a)

Local 
agricultural 
governance

Responsiveness and 
democracy in agricultural 
administration

 Farmers
 Local governments
 Local Council 
 Agricultural cooperatives, etc. 

Choi(2004)
Moon et al. (2014)
Yoo et al. (2015)

Local 
tourism 

governance

Cooperation mechanism for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Local citizen
 Local governments
 Tourism office
 Local expert, etc.

Doh et al. (2011)
Jang et al. (2011)

Table 2. International and domestic cases of agricultural water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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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농업용수의 합의지향적 거버넌스를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외 농촌, 농업 및 물과 관련된 거버넌

스 모형에 관한 연구를 고찰한 결과, 다양한 목표와 이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운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거버넌스 목표 달성을 위한 이해관계자인 농업
인과 정부, 지방의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 및 실천을 강조
하고 있으며, 예산이나 행정적인 지원, 법률 제정, 커뮤니
케이션 등과 같은 요인들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IV. 농업용수 거버넌스 구성요인 및 이해관계자

농업용수 이해관계자는 농업인, 정부 (농식품부), 한국
농어촌공사, 지자체, 농업인 단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
며, 현재 각각의 역할 및 운영 방향은 예산 및 행정, 교
육 등의 절차가 정부에서 농업인으로 진행되는 하향식 
형태이다. 이와 같은 절차는 농업인 및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제도 및 정
책에 농업인의 의견 수렴이 어려운 구조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수 거버넌스 구성요인과 이해관
계자의 역할 정립 등을 위해 다양한 설문결과를 반영하
였다. Figure 4에 나타낸 거버넌스 구축 운영에 있어 이
해관계자별 중요도와 신뢰도 설문조사(Lee and Choi, 
2021a)에서 농업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나타낸 
반면 낮은 신뢰도는 나타낸 설문결과를 반영하여 농업인
의 거버넌스 참여 중요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다양한 국내외 거버넌스 사례 분석을 통해 제시
한 Lee and Choi (2021b)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농업용수 
거버넌스 구축 요인을 도출하였다. Lee et al. (2022)는 
Figure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농업용수 거버넌스 구성 요
인을 총 6가지의 주요인과 23가지의 세부요인으로 정립

하고, AHP 설문을 통해 각 요인별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Table 3). 주요인에 대한 중요도는 1) 핵심주체, 2) 법, 
정책 및 제도, 3) 예산지원, 4) 정보공유 및 소통, 5) 상
호학습, 6) 전문가 활용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중요도
가 높은 핵심주체의 세부요인별 중요도에서는 마을대표
(이장, 부녀회장 등)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상향식 거버넌스 모형
에 반영하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핵심주체 중 마을
리더의 역할은 농업용수 거버넌스 구축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농업용수 거버넌스의 필요성 및 이해관계자들의 
주관성은 Lee and Choi (2021b)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였
다.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Q방법론을 적용하여 도
출된 유형은 문제인식형, 농업인참여형, 관련기관의존형, 
현관리제제만족형으로써,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농업용수 이해관계자들은 가뭄 발생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문제, 농업인의 참여 필요성, 농어촌공사의 공급 위
주의 관리 및 가뭄 해소, 현 관리체계 유지 등의 의견을 
통하여 주관성을 나타내었고, 특히 농업인 스스로가 농업
인이 물관리 참여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V. 한국형 농업용수 거버넌스 모형 제안

1. 농업용수 거버넌스 목적 및 이해관계자 역할 정립 

현재 농업용수의 관리를 위한 행정 및 예산, 제도 등
은 Figure 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하향식 형태로 진행되
고 있으며, 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의 개발 및 유지관리 
하는 체계로 인해 농업인의 수로 및 물꼬관리 부실로 인

Figure 4. Degree of importance and credibility of each stakeholder in the water-saving governance (Lee and Choi, 20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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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ulti-level hierarchical structure of agricultural water governance components (Lee et al., 2022)

Main components Weight Rank Consistency ratio
Core actors 0.316 1

0.061

Law, policies, and systems 0.239 2
Budget support 0.142 3

Information sharing and communication 0.135 4
Mutual learning 0.099 5
External experts 0.069 6

Table 3. Relative weights and consistency ratio of main components (Lee and Choi, 2021b)

Type Stakeholders Characteristics

Recognition of agricultural 
water problems 

 Farmer (1)
 Local government (2)
 KRC (2)
 Civil Society (1)

Recognition of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stakeholders, and 
awareness of future agricultural water shortages problems

Farmers participation  Farmer (2)
 KRC (4)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with 
farmers participation

Dependence on the water 
supply institution

 Farmer (1)
 KRC (1)
 Civil Society (1)
 Etc. (1)

Farmers’ perceptions on the significance of agricultural water facilities 
and the difficulties in resolving water scarcity issues

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water management

 Farmer (2)
 Local government (3)
 KRC (1)

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system of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Table 4. Types of stakeholder classified by Q-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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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물낭비 행태와 물절약 의식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야기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의 물관리 참여와 
농업용수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및 물절약에 대한 관심
이 요구되는 현재의 실정을 반영하여, 농업용수 실제 사
용자인 농업인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방
안을 찾아가는 상향식 거버넌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한국형 농업용수 거버넌스의 운
영 목적은 총 5가지로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1) 농업용수 
이해관계자들의 효율적인 농업용수 이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2) 농업용수 이해관계자들의 원활한 소통과 
교류, 3)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및 필지단위 물절
약 실천, 4)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농업용수 관련 교육 
및 홍보, 5) 농업용수 관련 정책 및 제도적 장치 마련 매
개체 역할이 포함된다. 

또한 한국형 농업용수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이해관계
자는 Lee et al. (2021a)의 내용을 바탕으로 총 5가지를 

고려하였다. 여기에는 마을리더(이장, 부녀회장 등) 혹은 
농업용수 관리에 관심이 있는 일반 농업인으로 구성된 
핵심주체, 농업용수관리 전담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예
산 및 행정 지원과 법, 제도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 및 지방 정부, 농업용수 물절약 농법 교육 등의 개
발을 위한 연구기관 및 학계,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소
통을 위한 퍼실리테이터를 포함한 전문가, 농업용수 절약
이나 거버넌스 홍보를 위한 대중매체(TV, 신문 등)와 지
역사회의 농업용수 관련조직 등이 포함된다. 각 이해관계
자별 역할은 Table 5와 같이 제안하였다. 여기서 이해관
계자 중 핵심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문제제기는 농업용
수 거버넌스의 성공적 운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으로 판단된다. 과거의 농업용수 관리체계에서 보여진 하
향식 정책시행은 농업인이나 다른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
요성이 낮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상향식 거버넌스 
모형에서는 농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농업용수 관련 

Figure 6. Proposed bottom-up model for the agricultural water governance in Korea

Classification Stakeholders Roles in agricultural water governance

Core agent  Reader of village
 Farmers 

- Agricultural water conservation practice
- Suggestions on the use of agricultural water

Water management 
corporation  KRC (Korean Rural Community Corporation) - Regular conversation with farmers for management

- Renovation of aging agricultural facilities 

Government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Local government

- Development of water management system at the government
- Budget support and legal system

Experts
 Research institute
 Professor
 Facilitator

- Development of water-saving farming technology 
- Water-saving education and development of educational tools 
- Communicate with stakeholders

Etc.  Mass media
 Society organizations - Publicity of agricultural water-saving

Table 5. Establishing the role of stakeholders for the agricultural water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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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농업인과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제기하고, 이에 대
한 해결책으로서 정책이나 제도를 제안할 수 기회가 확
대되므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2. 농업용수 거버넌스 운영 전략 

본 연구에서는 앞절에서 제안한 농업용수 거버넌스 모
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략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
저 마을 혹은 유역단위의 농업용수 거버넌스 구축 운영
시 핵심주체 형성단계에서는 농업용수 사용시 발생하는 
마을 혹은 유역의 문제점과 농업인의 물관리 참여 방향
성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리더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농업용수 이해관계자들은 미래 가뭄에 대응하여 농
업인의 물절약 실천 및 농업용수 물관리 참여의 필요성
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어, 거버넌스의 장기
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핵심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 양성이 필수적이다. 두 번째는 거버넌스 운
영 인자 중 2순위로 높은 중요도를 나타낸 행정 및 예산
지원의 형태이다. 농업인이 현재 지원받고 있는 예산은 
주로 생산물(쌀)에 대한 보상이며, 농업용수와 관련된 예
산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농어촌공사에서 정부로
부터 지원받는 유지관리 예산도 현장에서 필요한 비용 
대비 부족하며, 수리시설 노후화와 가뭄시 발생하는 농업
용수 부족에 따른 예산지원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용수
공급의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물절
약 실천 및 물관리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수리시설 
개보수 우선권 부여 혹은 관련 보조금 지원이 함께 고려
될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 정책 및 제도화로 거버넌스 
운영에 필요한 법률 제정 및 정책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
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법률 및 정책하에서 이해관계자들
의 농업용수 관리 참여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현재보다 물 절약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한편,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중요 요인으로 인식되는 
전문지원조직 형성의 좋은 국내 사례로는 마을만들기센
터와 농어업회의소 등이 있으며, 농촌지역에 활동하는 기
존 조직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
으로 교육 매체 개발 및 활성화로 농업인의 물관리 참여 
및 물절약 의식을 고취시키고, 실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현장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촉매제로서의 교육 및 홍보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고령화된 지
역사회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이나, 농업용수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관련되는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면, 긍정적
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수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효율적
인 관리를 위한 대응책으로 농업인의 물관리 참여와 물
절약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향식 
농업용수 거버넌스 모형을 제안하고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농업용수 거
버넌스의 목적과 역할을 정립하고,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구성 및 역할을 제안하였다. 또한 농업용수 
거버넌스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전략으로 마을리더 중심
의 핵심주체 형성과 물관리 참여 및 물절약 도모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거버넌스 구축 운영 관련 법적 제도적 기
반 마련, 현장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농업인 교육 프로그
램 개발 및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농업용수 이해관계자 중 농업용수 실 사용
자인 농업인의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참여는 농업용수 거
버넌스 운영의 성공적인 요소로 인식되며, 이해관계자간
의 소통과 협력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파악된
다. 거버넌스의 핵심주체인 농업인의 주체적이고 적극적
인 참여를 통해 효과적인 거버넌스 운영이 가능하며, 거
버넌스 운영 전반에 대한 피드백 및 평가를 통해 지역에 
적합한 거버넌스 운영체계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농업용수 거버넌스 모형은 기존의 
공급 위주 농업용수 관리체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농업
용수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새
로운 농업용수 관리 형태를 형성해 나가는데 활용 가능
하며, 상향식 농업용수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책 개발과 제도화에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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