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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새만금은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km)를 축조하여 간척지 28,300ha와 호소 11,800ha를 조

성하고, 여기에 경제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글로벌 

자유무역과 경제협력의 중심지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Park & Kim, 2013). 현재 새만금 농생명용지 중 5공구의 

준공을 시작으로 토지이용이 가시화됨에 따라 농생명용지 

전반에 대한 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의 필요성이 대

두되었다. 또한 산업간 융복합화 및 6차산업화 추진에 따

라 농업⋅농촌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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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의 가치가 향상되었다. 하지만 새만금 전체지역은 물

론 농생명용지에 대한 경관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

며,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으로 나누어진 농생명용지의 경

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새만금 사업 기간이 장기화 되고, 계획이 지속적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새만금 간척지의 중장기적인 경관 특화

를 통한 가치 증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업⋅농촌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더

불어 산업 간의 융복합화 및 6차산업화가 추진되면서 농

업분야에서의 경관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고유기능에 부합하며 정

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미래상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경관을 형성⋅관리할 

수 있는 경관계획의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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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을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경관형성 및 관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경관현황분석 및 이를 토대로 미래

상, 추진전략 수립과 경관계획안을 바탕으로 경관계획에

서 관리단위별 경관계획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Ⅱ. 이론적 고찰

1. 관련법규 검토

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8.09 

개정안 시행) 

공공주도의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마련의 의미를 두고 

있으며 추진체인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 및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산업단지 기업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 내용

이 담긴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던 새만금⋅군산 경제자

유구역 지정을 해제(2018. 04 해제)하고 하나의 특별법으로 

일원화 하였다. 새만금 일대 409㎢ 중 새만금⋅군산경제자

유구역 28.4㎢에 대하여 개발⋅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였고, 기존 지역은 지정 이전의 용

도지역으로 환원하며 새만금 사업은 지속되어지고 있다.

나. 경관법

경관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

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

다. 경관법에서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시장⋅군수가 요청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경관법에 따라 국

토교통부, 지자체 소속으로 심의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산

하의 새만금청에서 경관 위원회를 운영 하는 것을 우선

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대안으로는 지자체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2010년 1월 수립된 법정계획인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

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에서 명시된 후속계획으로, 이후 

수립되고 있는 모든 용지별 계획의 기초가 되고 있다(국

토교통부, 2011). 새만금의 용도별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구축계획, 사업추진일정 및 소요 재원 등이 명시되어 있

으며 토지이용 비율은 농지가 85.7㎢(30.3%), 환경⋅녹지

가 59.5㎢(21.0%), 기반시설이 42.8㎢(15.1%) 순이며, 산

업, 관광⋅레저, 주거 등 적극적 개발 용도면적은 총 

65.2㎢(23.0%)에 해당한다.

라. 새만금 기본계획

｢새만금종합개발계획(2011.3)｣에서 제시된 새만금 개발

목표 및 토지이용계획, 주요기반시설계획 등을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편하고 기존 기본계획(1989.11)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었다(국토교통부, 2014). 주요 내용

으로는 새만금사업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개발

사업의 미래 지표 및 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비전

계획이 있다. 또한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용지별 개발

계획 등 하위계획 수립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계획 및 새만금사업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용지 

조성, 수질관리대책, 매립토 확보 대책 등에 대한 추진일

정과 소요재원 등을 제시하는 실행계획을 포함한다. 

마. 관련법규 검토 종합

새만금 상위 및 관련계획들에는 토지이용 중심의 계획들

이 구상되어 있으나 새만금 농생명용지 경관의 정체성, 당위

성 등에 대해서는 검토 및 수립되어 있지 않다. 새만금의 

성공적인 토지이용계획 구현을 위해서는 새만금만의 정체성

을 갖춘 경관계획을 가지고 함께 관리되어져야 하며 뒤늦은 

경관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에 대응

할 수 있는 상위 경관계획이 필요하며 이는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야 실행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새만금의 경우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지역이므로 

필요시 경관법을 근거로 하는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수립하게 될 법

정계획으로서의 경관계획을 대비하여 가급적 경관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며, 전라북도의 경관계획과 주변

지역의 경관계획을 검토하여 기존의 계획과 정합성을 이

루도록 수립할 계획이다(Jeollabuk-do, 2008, 2011, 2017). 

또한 새만금의 개발⋅관리의 일원화를 위한 조치가 있으

나 경관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 경관법에 의거한 제도

운영이 어려워 경관관리 주체의 선정 및 경관계획 반영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선행연구 고찰

농촌지역은 인구와 행정구역, 면적 등의 크기를 일괄

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역적 차별화된 경관

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관법의 궁극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경관계획은 차별화된 추진체계

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Kim 

et al., 2012), 농촌경관에 적용되는 정책과 농촌경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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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절차를 제시하고 있는 국내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로 각 기관의 경관계획수립절차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농촌 경관계획 단계를 목표 및 방향제시, 경관

자원 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경관계획 수립, 설계지침제

시, 실행계획 6단계로 분류하였다(Shin & Kim, 2016).

농촌경관계획의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천편일률적

이며 특색이 없는 건축과 색채계획 위주의 단조로운 계

획에서 조경계획의 개념을 통하여 농촌경관의 자연과 인

공의 조화라는 관점으로 독창성을 찾기 위하여 디자인 

코드 개념을 도입하여 경관형성계획 수립이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Yun & Jang, 2015), 미래 농촌마

을의 이미지는 “조화로운”, “자연적인”, “전원적인”이 대

체로 높게 나타나 자연과의 조화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색채 계획 시 

자연과 조화로 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색채를 배색 필

요성을 제시하였다(Kim et al., 2017).

새만금 경관 관련 연구 수행이 미흡한 상황에서 새만

금 농생명용지의 고유기능에 부합하며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되

었던 요소와 단계를 참고하여 새만금 관련 각종 계획 및 

개발안, 경관 조사⋅분석, 경관현황, 새만금의 변화, 새만

금의 미래상 등에 대한 검토하여 공간별, 시설별, 경관요

소별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범위 및 방법

1. 새만금 농생명용지 경관계획 수립 관련 계획

가.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2010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새만금 생태환경용지(매립, 

비매립)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으로 MP(종합계획)를 바탕

으로 권역별 생태환경용지의 기본구상 및 도입시설 도출, 

공간계획, 사업화계획 및 유지⋅관리⋅운영계획 등의 기

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은 창출적 생태복원, 생태

적 수질정화, 생태체험⋅환경교육을 핵심기능으로 하여 

권역별 특화, 핵심⋅전이⋅완충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개발밀도 설정, 개발주체(환경부⋅새만금지방환경청)에 

의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판단되어 진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0).

나.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특성화 구상(안)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생명용지 특성화조성(안) 제

시와 공간조성 계획을 구상하였다. 새만금만의 독특하고 

미래지향적인 종합구상을 목표로 새만금 농업용지 내부

개발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기존 특성화구상 평면(안)을 

토대로 세부계획안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새만금의 미

래상 구현, 미래농업⋅농촌의 방향설정 및 차별화된 정

체성을 구현하고 관광자원화 하여 새만금 지역 활성화에 

활용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풍요로운 문화 

활동 및 여가생활에 기여하고 문화 및 공원녹지계획 수

립시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되어진다(RRI., 2016).

다. 새만금 농업지역 개발방안 연구

새만금 농업지역의 용도는 복합곡물단지, 자연순환형 

유기농업단지, 원예단지, 농업테마파크, 첨단농업시험단

지, 농산업클러스터, 농촌마을 등의 7가지 용도로 구분하

여 각각의 기능을 부여하였다. 특히, 새만금 농업개발의 

핵심요소는 자연순환형 유기농업, 고부가가치 창출클러스

터, 생태⋅환경 중심의 그린투어리즘 실현으로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비전을 인간⋅가치⋅환경이 함께 하는 복

합농산업단지로 설정하였다. 새만금 농업지역개발의 미래

지향적 비전 및 발전방향,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농업지

역개발의 기본 구상과 조성방안 등을 분석하여 본 연구

의 구상안 수립에 대한 연계성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 농업을 중심으로한 경관미래상(농업 문화, 차

림⋅울림어⋅울림)을 도출할 수 있었다(KREI, 2008). 

2. 경관 조사 및 분석

새만금지역의 경우 기존해안선에서 외해방향으로 매립

을 통해 개발을 진행하는 매립사업으로서 새로운 토지를 

만들어 그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대상지의 인공 및 

자연적 경관요소를 분석하는 기존의 현황분석과 달리 기

존지역과 새롭게 개발되는 부지의 경계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현황분석의 대상으로서는 기존해안선 및 자

연적 경관요소, 방조제축, 시공중인 현재의 모습, 새만금

지역의 경계부, 내외부의 변화 등 물리적 경관요소이며 

현재 진행 중인 시공단계 및 현장천문학적인 면적을 대

상으로 하는 개발사업임을 감안하여 보행조사 및 상세조

사보다는 드론 및 주요지점 등을 통한 조사 및 분석을 

시행했다.

가. 경관현황 분석종합

방조제 및 방수제 등 진입이 가능한 주요 도로를 따라 

분석한 결과 새만금지역의 방조제 방수제, 도로, 공원, 교

량 등 각종 기반시설의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이 완료된 

상태였으며 새만금 개발지역의 경계부의 인접한 마을들

은 대부분 철거되거나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

다. 이에 과거에 해안선의 기능이었던 장소들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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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념을 담고 향후 입주하게 될 민간용지에 대한 관리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Figure 1).

나. 비물리적 경관자원

농생명용지는 간척지로서 본래 경관과의 조화보다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변화를 새로운 용지에 담아내는 과

정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장소성과 역사성을 

형성 시키고자 하였다. 비물리적 경관은 스토리텔링 및 

시각적 요소로 활용 가능한 인문자원을 중심으로 새만금

사업의 변화와 개발로 인해 새로이 나타나는 경관을 분

석하였다.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경관자원의 활용

방안과 사례제시를 통해 향후 경관계획에 반영될 수 있

도록 설정하였다.

3. 새만금의 경과 변화

가. 과거 : 서해안 해안생태환경의 보고였던 

새만금 갯벌

과거의 새만금은 모래뻘이 많은 면적을 차지해 어류와 

패류가 산란하기 적합한 지역이었으며, 밀물과 썰물이 일

어날 때면 40킬로미터 넘게 바닷물이 강을 따라 들어갔

다가 흘러나온 퇴적물과 유기물이 생물서식 환경을 양호

하게 유지하였다.

나. 현재 : 새만금 간척사업의 시작과 28년간의 기록

1991년 새만금 간척사업의 공사가 시작되고 20여년 만

인 2010년에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완공되었다.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동시에 기본계획

에 따라 6개 용도별 용지개발, 신항만, 도로 등 기반시설

이 추진되었다.

다. 미래 : 금강, 만경강, 동진강이 만든 새로운 땅, 

새만금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서 새만금의 비전을 실현

하기 위해 초국적 경제협력 특구조성, 글로벌 정주교류 

거점도시, 활력 있는 녹색 수변도시, 수요자 맞춤형 계획

도시, 탈규제⋅인센티브 특화도시로 육성될 계획이다.

4. 새만금의 새로운 경관

가. 세계 최장 길이, 바다의 만리장성 새만금 방조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육지의 흙을 사용하지 않고, 바닷

모래를 이용해 방조제 단면을 형성하는 해사⋅성토공법

이 활용되었다.

1호 방조제부터 군장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축

조된 제5호 방조제까지 준공되면서 네덜란드 쥬다찌 방

조제를 넘어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2010년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나. 육지로 변하는 면적, 서울시 면적의 2/3크기

새만금 사업은 33.9km에 달하는 방조제를 축조함으로

써 총 409㎢(1억2300만평)의 땅을 새롭게 조성 중이며, 

이는 여의도의 140배,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크기에 달

한다.

다. 새만금 내부를 관통하는 십(+)자 동서남북도로

동서도로는 2020년 완공예정으로 군산시 옥도면 신시

도로부터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까지 연결해 새만금 한 

가운데를 종횡단 하도록 계획되었고, 남북도로는 부안군 

하서면에서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총 연장 

27.1㎞, 6∼8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개

통 예정이다. 

라. 새만금방조제로 인해 새로 만들어진 신항

비응항은 비응도의 앞 바다를 메워 만든 신항구로 새

만금 방조제가 들어서 주변의 토사가 쌓이는 등 환경의 

변화로 인해 군산 내항과 장항항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군산외항과 군산신항, 비응항 등

의 신항만이 신설되며 배후 물류단지가 조성되었고, 신항

Figure 1. Comprehensive Analysis of Landscap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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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항구시설 외에도 어시장, 위락시설들이 도입되며 다양

한 문화경관이 형성되었다. 

마. 어업에 종사하던 계화도 원주민들의 농사일 

1968년 계화 간척공사 이후부터 계화도에는 섬진강댐 

건설 지역의 수몰민들이 이주해 원주민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계화도에는 241동의 이주민 주택이 형성 이 결과 계화

도는 5개의 원주민 마을과 4개의 이주민 마을을 합친 총 

9개 마을이 계화라는 하나의 리단위로 묶여져 구성되었다.

계화도 원주민들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하고, 정부로부

터 간척농지를 분양 받아 이주해온 이주민들은 농사를 

지었으며, 계화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그 품질이 우수

하여 계화미로 유명하다. 

28년간의 간척사업으로 완성된 방조제는 이처럼 경관

가치가 우수하여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경관자원이자 앞

으로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원이다. 새만금의 비물리적인 자원들의 흔적을 공간에 

반영하고 기록하여 새만금부지가 변해 온 여러 겹의 레이

어가 현재와 미래에도 유재하고 자원화 될 수 있는 계획

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앞서 분석한 비물리적 

자원 중 ‘새만금의 새로운 경관이야기’에 대해서는 향후 

경관계획 또는 경관사업 수립시 새만금의 새로운 경관의 

추이를 지켜본 후 구현방법을 도출할 필요가 있겠다.

5. 새만금 경관미래상

아직 백지에 가까운 농생명용지의 경관 미래를 위해서

는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특정한 경관의 모습을 미래상으

로 설정하기 보다는 오랫동안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미래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이

에, 농생명용지 경관의 미래상은 경관계획의 체계 안에서 

잘 만들어진 경관을(차림), 입주자 스스로 정한 약속을 

통해 그 가치를 키우고 알려(울림), 다양한 사람들이 그 

경관을 접하고 농생명용지의 다양한 공간 안에서 즐겁게 

어울리게 되는 일련의 과정 모두를 포함한다는 의미로, 

“새만금의 농업 문화, 차림⋅울림 그리고 어울림”을 경관

미래상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지의 특수성을 고

려한 경관관리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5대 전략으로 수립

하였다(Figure 2).

첫째, (새만금 농업경관관리)농업이 으뜸이 되는 새만

금을 만듭니다.

둘째, (농촌도시지역 경관관리)살고 싶은 농촌정주경관

을 만듭니다.

셋째, (농업생태관광 자원화)새만금의 풍부한 농업생태

관광자원을 활용합니다.

넷째, (농업생산시설의 경관관리)농생명용지 도입시설

을 분류하여 경관관리방안을 제시합니다.

다섯째, (경관협정을 통한 경관관리)입주기업과 주민 

스스로 농업문화를 이끌어갑니다.

6. 세부 추진전략 설정

[추진전략1] 농업이 으뜸이 되는 새만금

농업을 담당하는 농생명용지가 새만금을 대표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지향적 농업경관을 정의⋅선도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람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경관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주요 

핵심 계획으로는 경작지를 가로지르며 도시, 마을, 아크

로파크 등 주요 공간을 연결하는 보행축 설정을 통한 아

그로웍스 형성계획 도입, 농생명용지 내 주요시설에 전통

자원의 이미지를 반영하여 농업문화의 가치를 향상 시키

고자 새만금 농업경관의 대표 전통자원 선정, 마지막으로 

생산형 농업경관의 유형을 샌산중심형, 생산복합형으로 

세분하여 각 유형병 도입시설의 기능과 이용자 특성으로 

고려한 경관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Figure 3).

[추진전략2] 살고 싶은 농촌정주경관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거주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 특화요소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농촌 생

활에서 얻고자 하는 요구를 경관적으로 일부나마 충족하

고, 여러 불편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경관 어메니티를 도입

하고자 했다. 핵심계획으로 선진 농촌도시의 개념을 적용

Figure 2. Saemangeum Landscape Future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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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새로운 농촌도시경관의 공간연출 방향 설정 및 새로

운 생활에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안전 쾌적성 편

의성 등의 향상 수단이 될 수 있는 아그로시티 경관구상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Figure 4).   

[추진전략3] 새만금의 풍부한 농업생태 관광자원 활용

｢새만금 농생명용지 토지이용계획 세부실행방안 수립

(2018.12)｣에서 제시된 농업생태관광 자원화를 위한 주요

과제 추진계획 중 시기적으로 우선시되는 계획안에 대하

여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Figure 5).

[추진전략4] 농생명용지 도입시설을 분류하여 경관관

리방안 제시

농생명용지 도입시설의 경관적 특성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도입시설의 주요 경관관리요소를 도출하였다. 경관

관리 대상 기준은 재료, 형태, 사용기간, 조방빈도에 따른 

세부기준을 설정하였다. 지양사례와 지향사례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경관관리 방향을 설정하였고, 건축물 경관관

리를 위한 경관행정체계를 제시하였다.

Figure 3. Promotion Strategy 1: Saemangeum Agricultural 

Landscape Management

Figure 4. Promotion Strategy 2: Landscape Management 

of Rural Urban Areas

Figure 5. Promotion Strategy 3: Landscape Management 

of Rural Urban Areas

Figure 6. Promotion Strategy 5: Landscape Management 

through Landscap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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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5] 입주기업과 주민 스스로의 농업문화

농생명용지는 민간 농업용지의 면적이 매우 넓기 때문

에 입주자가 직접 경관을 관리하지 않으면 미래상에 걸

맞은 경관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입주

기업과 주민이 경관협정을 하면서도 만족할 수 있도록 

사람을 끌어들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관협정 모델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Figure 6).

Ⅳ. 연구결과 및 고찰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경관계획은 관리단위별 계획과 

경관특화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관리단위는 공간별, 유

형별, 요소별 경관 및 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다.

1. 공간별 경관관리

공간별 경관은 권역, 축, 거점으로 관리단위를 구분하

였으며, 경관권역은 용지의 기능 및 주변지역의 개발 방

향에 따라 생산권역, 문화관광권역, 중심도시권역으로 구

분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간척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안도로축, 승수로축 등의 경관축을 설정하였으

며, 주요 축이 교차하는 지점에 경관거점을 지정하였다

(Figure 7).

2. 도입시설 유형별 경관관리

유형별 경관은 농생명용지의 도입시설을 기능 및 시각

적 특성에 따라 가공⋅저장시설, 생산⋅처리시설, 복합⋅

판매시설, 체험⋅복합시설로 구분하였으며 그 안에서 시

설의 규모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였다. 유형별 경관관리의 

주안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형별 기존 경관을 기준으로 

문제점과 잠재력을 분석하여 주요 경관관리 항목을 도출

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각 유형의 경관관리방안 및 지침

에 따른 이미지를 제시하였다(Figure 8).

3. 경관요소별 경관관리

요소별 경관은 오픈스페이스, 건축물, 색채, 공공시설

물,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으로 구분하였다. 그 중에서도 

간척으로 조성되는 농업지역이자 정주공간인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픈스페이스는 수변공간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건축물과 색채는 도시형과 농촌형

을 구분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Figure 9). 

Figure 7. Landscape Plan for Each Space

Figure 8. Landscape Plan by Type of Production and 

Treatment Facility

Open Space

Building

Figure 9. Landscape Plan by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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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요 경관요소에 적용 가능한 농업문화유산의 시

각적 특성과 디자인요소를 도출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

의 정체성을 나타내도록 제안하였다(Table 1).

4. 중점관리구역 경관관리

경관중점관리구역은 아그로웍스와 인공요소가 우세한 

공간인 아그로시티, 아그로타운을 지정하였다(Seo et al., 

2013). 그 중 첫 번째인 ‘아그로웍스’는 본 연구에서 농

경지의 관리용 동선을 활용하여 계획한 연속된 보행축이

다(Figure 10).

농촌도시, 농촌마을, 농산업클러스터 등 주요자원을 연

계하는 동선으로 보행자의 동선 인지, 편의성 향상을 중

점으로 관리방안 및 실행방안을 수립하였다(Table 2).

‘아그로시티’는 토지이용계획상 농촌도시로 지정된 2

개 구역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선진 농촌도시의 개념을 

적용하여 안전, 쾌적성, 편의성 등 정주만족요소 향상수

단을 마련하고 농생명용지만의 정체성이 부여된 특화도

시를 계획하였다. 정주만족도시를 위한 경관관리방안으로

는 매력적인 경관시퀀스 연출, 특화가로 조성 등을 구상

하였으며, 농생명용지 특화를 위해 용도별 건축물 경관관

Category Basic Direction

Landscape

Element

Open 

Space

Improving waterfront accessibility and 

securing connectivity between open spaces 

and coastal road axes

Building

Formation of eco-friendly buildings that 

are closely connected to the street and 

use the natural environment

Color

Focusing on the colors of traditional 

agricultural heritage, development of colors 

that can embrace the diversity of facilities 

introduced

Public 

Facilities

Concise design considering the installation 

space and relationship rather than a 

single design

Outdoor 

Advertise

ment

Set minimum guidelines to ensure autonomy 

for each store but create an orderly image

Night 

View

Inducing harmony in rural towns, villages, 

and farmland and minimizing the impact 

of the waterfront environment

Table 1. Landscape Management Framework for Each 

Landscape Element

Figure 10. Agroworks Landscape Management Plan

Category Basic Direction

Landscape

Management

Agro

Works

- Improving publicity and giving diversity 

through agricultural culture

- Create a street where you can view and 

experience the agricultural landscape and 

link open spaces

Agro

City

- Prepare a plan to form a future-oriented 

landscape in preparation for development 

delay

- Formation of an inflow landscape by 

harmonizing farmland with rural towns

Agro

Town

- Reflecting the preferred image of traditional 

rural areas and new rural culture

- Introduction of elements preferred by 

young farmers and formation of 

external communal spaces

Table 2. Key Management Area Landscape Management 

Framework

Figure 11. Building Landscape Management by Type of Agr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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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및 농업생명길 조성 등을 관리방안으로 제시하였다

(Figure 11).

‘아그로타운’은 6개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설정하였

다. 농촌 어메니티를 부각하며 새로운 농촌문화의 발굴로 

젊은 농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농촌생활경관을 형성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특화가로 조성, 애어른 숲 모험 놀

이터와 같이 농촌 어메니티를 반영한 공공 공간 조성 등

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촌마을의 특성과 장점을 유지하되 

이주민들에게 매력요소로 인지될 수 있도록 마을별 차별

화된 경관 형성을 계획하였다(Figure 12).

Ⅴ. 결  론

농업⋅농촌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산업 간

의 융복합화 및 6차산업화 추진에 따른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로 인하여 경관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경관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관⋅환경디자인으로서 미관설계 및 주변과

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농촌경관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촌지역은 최근 과소화, 고령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소득저하로 농가의 경영다각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경관계

획은 농촌의 경관을 창출하여 방문객을 유치하고 지역주

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창의

적이고 계획적인 경관의 형성 및 계획⋅관리는 관광적 

효과와 더불어 새만금 브랜드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를 통하여 성공적인 간척지 정착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아직 경관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새만금 

농생명 지역의 경관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는 점과 농업

중심지역으로서 대상지의 특성을 부각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5공구의 준공을 시작으로 토지이용의 가시화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시설물들이 조성되기 이전에 이를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며 경관을 형성⋅관리할 상위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본 계획에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경관의 

정의 및 필요성, 타당성 등을 포함한 탄탄한 이론적 고찰

과 함께 경관구상 및 계획을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자체 및 새만금지역의 토지이용과 계

획 특성 고려한 경관 미래상을 필두로 농업클러스터로서

의 특성을 부각하며 매력 있는 정주환경의 조성과 지속성 

확보를 목표로 시행되었다. 또한 유형별 경관관리단위 설

정을 위한 토지이용별 도입시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유형별 경관관리단위 및 기본방향 설정을 통해 토지이용

별 도입시설 중 시각적 특성이 유사한 시설을 재분류하여 

관리단위를 설정하였다. 경관관리단위별 관리방안으로는 

도입시설의 기능 및 시각적 특성에 따른 유형별 경관관리 

및 6개 경관요소인 건축물⋅오픈스페이스⋅색채⋅시설물 

등으로 구분지어 경관관리방안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농생명용지의 법정 경관계획 수립 시 

계획근거 및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경관계획 

수립 전에는 입주하는 공공 또는 민간 건축물 및 기반시

설, 개발사업 등의 경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농생명용지의 경관관련 인

허가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경관적 기준을 심의 검토근

거로 활용 가능한 제도적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보다 효과적인 새만금 농생명용지 경관계획 수립을 위

해서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경관의 정체성,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

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얻어진 공감대를 반영하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연구과제(과제번호: N2018- 

0062)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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