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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우리나라 하천에 설치된 약 33,900개의 보는 가장 심각한 하천 문제중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 (생태계 단절) 하천의 종적 연속성 차단으로 생태계의 단절이 발생한다.
* 지방하천 약 0.8km마다 설치된 보로 인해 생태계 단절 심각

- (홍수위 상승) 보 구조물로 인해 홍수위 상승이 발생한다.
* 중소하천의 경우 홍수위를 상승(약 1m 내외)시키는 경우 많음

- (수질 악화) 흐름 정체로 수질이 악화된다.
* 유속 저하, 오염물질 퇴적 등으로 인해 수질 악화

- (노후화/관리소홀) 파손, 노후화, 기능 상실,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약 17% 가량의 보가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

- (관리체계 미흡) 전국적인 보 관리 체계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
* �환경부, 해수부, 농식품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관련되어 있으나 총괄 관리 및 개선 체계 부재

→ 하천 자연성 회복을 위한 중소하천 보 개선 대책(철거, 대체, 통합 등) 필요
→ 하천, 수질, 수생태 등과 관련하여 물관리일원화의 가시적 성과 창출 가능

* 자료: 국가어도정보시스템

그림 1. 우리나라 보 현황 및 관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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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사례

�▪�EU 그린딜 사업(2020) 생태다양성 분야 목표는 보 철거를 통한 하천의 연속성 확보이다.
- (�그린딜 사업 목표) 2030년까지 보/댐 없는 하천 25,000km 확보 → ‘자유롭게 흐르는 강’ 조성

�▪영국, 프랑스 등의 경우 약 1km 마다 설치된 보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전 세계 댐 및 보 16,700,000개 중 99.5%는 저낙차 구조물로 대형 구조물보다 하천에 더 큰 악영향 발생
* (프랑스) 하천 연속성 회복을 위한 국가 실행계획 수립(2009)

�▪(가이드라인) EU 각 나라에서 보 철거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 (프랑스) Practical guide for managers of projects to remove weirs in rivers, 2017�
(영국) River weirs. Design, maintenance modification and removal, 2016 

�▪(연구사업 진행)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EU 차원의 연구사업도 운영되고 있다.
* �보 철거를 위한 연구사업 AMBER(Adaptive Management of Barriers in European Rivers) 운영

�▪(하천 연속성 평가 지표) 연속성 평가를 위한 다양한 지표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국가 보 밀도(no./km)

한국 1.26

덴마크 0.62

프랑스 0.35

독일 2.16

네델란드 19.44

스페인 0.91

스웨덴 0.24

영국 0.70

스위스 8.11

* 자료 : DCI(Grill et al. 2014), 국가별 보 통계(Belletti et al. 2020., 한국:국가어도정보시스템)

그림 2. 하천 연속성 평가 지표 및 국가별 보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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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철거 효과) 보 철거로 인한 어종 증가, 수질 개선 등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 보 철거를 통한 하천 연속성 확보는 국제적인 추세

* 자료 : Kukula and Bylak, 2022, Sci Rep 12, 1512

그림 3. 보 철거로 인한 하천 상하류 구간 어류밀도 변화 추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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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보 현황 및 관리의 문제점

▪보 현황
- 우리나라의 보는 낙동강 유역에 가장 많으며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 전체 보 중 약 5,800개(17%)가 파손되어 있다.

[표 1. 우리나라 보 현황]� * 자료 : 국가어도정보시스템

- 우리나라의 보는 대부분 높이 2m 이하의 소규모로 담수용량이 크지 않다.
* 높이 1m 미만 12,500개(37%), 2m 미만 31,900개(94%)

지자체별

서울특별시 189 울산광역시 738 전라북도 4,150

부산광역시 115 세종특별자치시 259 전라남도 4,776

대구광역시 287 경기도 3,250 경상북도 4,504

인천광역시 17 강원도 2,747 경상남도 6,740

광주광역시 136 충청북도 1,643

대전광역시 297 충청남도 4,056 합 계 33,904

권역별

한 강 7,104

낙동강 12,146

금 강 7,196

섬진강 5,067

영산강 2,391

합 계 33,904

관리기관별

지자체 30,722

공공기관 3,141

(농어촌공사) (3,126)

(수자원공사) (15)

합 계 33,863

상태별

양호 27,990

파손 5,842

(에이프론) (1,155)

(보제체) (3,160)

(에이프론+제체) (1,527)

합 계 3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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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관리를 위한 국가적인 통합관리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 보 소유 주체: 지자체,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보 문제 개선 주체: 환경부(물환경보전법)
- 어도 개선 주체: 해수부(내수면어업법)
- 보 개선 실행 주체: 지자체(하천법)

→ 개별 지자체가 보 개선 실행 주체, 국가적 차원의 통합관리 및 개선 체계 부재
*지방하천/소하천/생태하천 예산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통합(지방이양), 중앙정부가 지방하천 사업 관여 곤란
*�현재 보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해양수산부 국가어도정보시스템’으로 어도 차원으로 관리 
중이지만 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시스템 부재

→ 우리나라 보의 약 94% 높이 2 m 미만의 소규모
→ 전체 보의 약 17%가 파손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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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보 높이별 갯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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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방안

▪(개념 정립) 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하천 자연성 확보를 위해 “① 반드시 필요한 보만 ②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개념 확립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 기능이 없는 보, 파손된 보, 타구조물로 대체 가능한 보, 인근 보와 통합가능한 보 등에 대한 개선 추진

▪(계획 수립) 전국 33,900여개의 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여 ‘하천 연속성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EU 그린딜 사례 : 2030년까지 자유롭게 흐르는 하천 25,000km 조성
* 연간 100개씩 철거하더라도 300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 국가적 차원의 목표 수립 및 실행계획 필요

- 개선 원칙을 수립하고 우선순위에 기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기능 없는 경우) 철거 추진
* (�기능 있는 경우) ① 대체 : 취수보→낙차없는 취수시설, 하상유지공→완경사 여울, 경관목적 보→가동보 ② 

통합 : 인근 보 통합 ③ 개선 : 파손 수리, 어도 설치/개선
* (하천 연속성 확보) 하천의 종적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우선 순위 결정

그림 5. 보 개선 절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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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보 개선) 높이 1m 미만 12,500개(36%)에 대한 우선 개선 대책 수립
- 보 개선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천 연속성 지표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다.

* 우선순위 결정, 개선 효과의 정량적 평가 등을 위해 연속성 평가 지표 개발
- 모니터링 및 적응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사전 및 사후 모니터링 실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적응관리 대책 수립
-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추진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 중앙정부, 지자체, 관리기관, 연구기관, 시민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 필요
▪(추진방안 마련) 실행 체계, 법 및 제도 개선, 예산 확보 방안 등의 추진방안이 필요하다.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추진 방안, 상호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 �① 중앙정부(환경부)에서 지자체 보 개선 사업 대행 방안 �

② 매칭(중앙:지자체=50:50) 방안 �
③ 지자체 단독 시행 방안 등 실행 체계 구축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실행을 위한 법 및 조직 개선 추진이 필요하다.
* �보 개선 사업 실행을 위해 필요한 하천법 및 물환경보전법 개정, 보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 조직 구성 등 

추진
* 환경부내 수생태보전과와 하천계획과 협력 방안 필요

- 안정적인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한 환경개선특별회계 활용방안, 4대강 수계기금 활용 방안 또는 하천법 개정을 

통해 ‘보 개선 특별회계’ 신설 방안 마련
* �추정예산 규모(철거) 5억원/개소×30,000개소=15조원, 30년 소요될 경우 연간 5천억원(연간 1,000개소) 

필요
▪(연구개발 추진) 하천의 연속성 회복 및 유지 기술 개발 추진이 필요하다.

- 보 대체/통합/개선 기술, 하상안정 기술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 보 기능 조사, 대체/통합/개선 기술, 장단기적 하상변동 대응 기술 개발

- 우리나라 전체 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
* 보 상세 현황, 운영, 유지관리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 하천 연속성 회복 및 적응관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 �하천의 종적 및 횡적 연속성 확보 기술, 보 개선 이후 적응관리 기술, NBS(Nature-based Solutions) 활용 

기술 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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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전망

▪(시대가치) 미래 하천의 시대가치는 자연성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 (시대가치 부합) 보가 없는 자연하천의 회복은 우리나라 하천의 미래상으로 적절하다.
- (�국민 눈높이) 날로 높아지는 하천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하천 자연성 회복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외부여건 변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하천 변화가 급속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 (기후변화) 홍수량 증가 및 홍수위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 (국제동향)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하천의 종적, 횡적 연속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 (농업용수 수요 저감) 농업용수 수요 감소로 하천 취수용 보의 기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추진방향) 약 33,900개의 보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하천 자연성 저해, 홍수위 상승, 보 기능 상실 및 저하 등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 �연간 1,000개의 보를 철거하더라도 3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체 사업비도 약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보 문제 해결을 위한 ① 사회적 공감대 형성, ② 국가적 계획의 수립, ③ 추진 체계 구축, ④ 관련 기술의 개발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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