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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eju Island is seeking reliable ways to secure alternative water resources using rainwater in order to conserve and manage

its groundwater as sustainable water resour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ainwater storage capability

of small-size storage facilities installed at farmhouses in Uigwi and Wimi of Namwon-eup region. The rainwater outflows

from the storage facilities in rain events were analyzed. The appropriate size of rainwater utilizing facilities are suggested

to be about 5,800 m3 in Uigwi area and 4,900 m3 in Wimi area based on the calculation from the rainfall frequency and

runoff amounts. If those facilities are put into operation in Uigwi and Wimi area, it is estimated approximately 32.3 and

11.5% of total agricultural water can be supplied by the facilities. Wimi area showed low rainwater usage because of less

number of facilities relative to the size of farm areas and less intensive underground water usage. It is analyzed that more

than 55% of agricultural water can be supplied by rainwater if 70 facilities without the rainwater facilities are connected to

the rainwater utiliz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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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주도의 수자원은 96% 이상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

나 최근 유입 인구 증가와 개발사업, 고소득 특용작물 전

환 등으로 용수수요량은 급증함에 따라 지속적인 지하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FTA(Free Trade Agree-

ment) 체결에 따라 제주지역의 1차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하우스 지원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2013년부

터 2017년까지 시설하우스의 면적은 매년 3.7% 증가되고

있다(DATA.go.kr). 특히,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는 감귤은

노지감귤 대비 9배 이상 물이 필요하므로 농업용수 수요

량은 계속적으로 증가되며, 이로 인해 공공 농업용 지하

수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JSSGP,

2013a). 그러나 2017년 말 제주도 지하수 허가량은 1,579

천 m3/일로 지속이용가능량 1,768천 m3/일의 89.3%가 개

발·이용되고 있어 농업용수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지속적

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 할 경우 지하수를 지속이용가능

한 자원으로 보전·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다(JSSGP, 2013b).

제주도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해 대체수자원으로서 빗물이용시설 설치

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도내에는 1,116개소의 빗

물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95%(1,068개소)가

시설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시설하우스에 설치

된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시설(물탱크)은 대부분 100~150

m3 규모로 설치되어 있어 평균 시설하우스 면적을 감안

할 때 약 20~30 mm의 강수가 발생하면 빗물이용시설은

가득차고, 이후 빗물은 도로, 배수로, 우수관을 통해 하천

으로 유출된다(Park et al., 2012). 특히, 빗물이용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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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지표로 유출되는 빗물은 초기우수배제시설과 저류시

설을 거치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활용하기에 양호한 수질

을 보이며(Lee et al., 2008), 빗물이용시설 외부로 유출

되는 빗물을 집수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빗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Kang et

al.(2015)은 장기 강우사상과 빗물 집수면적을 고려하여 계

획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류시설의 규모를 결정하였고,

Jung(2007)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경우 빗물 이용 시

지하수 개발의 경우보다 경제적이며, 빗물을 공동으로 집

수하고 한곳으로 저류시켜 농업용수로 공급할 경우 경제

성이 높다고 평가 하였다. Park and Kang(2017)은 평상

시 용천수와 빗물을 대규모 저수조에 공급하고, 가뭄발생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부지면적이 6만 m2 이상인 골프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월간 용수이

용량의 40%를 빗물로 사용하여야 하며(Park et al., 2011),

2019년 기준 도내 30개소의 골프장에서는 전체 물 사용

량의 41.1~86.4%를 빗물로 이용하고 있다(JSSGP, 2018).

본 연구에서는 남원읍 의귀, 위미지역을 대상으로 시설

하우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빗물 집

수가능량과 강수-유출 분석을 통해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

용할 수 있는 대용량 빗물이용시설의 규모를 산정하였다.

또한, 대용량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농업용수로 공급 가

능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시설하우스 및 빗물이용시설

분포 현황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지역을 남원읍 의귀와 위

미지역으로 선정하였다1(Fig. 1). 연구대상지역의 빗물이용

시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시설현황을 조사하고, 현장조사를 실

시하여 빗물이용시설 운영 실태, 시설하우스 면적, 빗물

집수면적, 저류시설 규모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빗물 집

수면적은 시설하우스 구조에 따라 도로나 하천으로 유출

되는 경우도 있어 빗물 저류시설로 집수 가능한 유효면적

을 조사하였다(Fig. 2). 

농업용수 이용량은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정을 통해 농

가로 공급된 양과 급수구역 내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의 빗

물 이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

정의 이용량은 2013~2017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사한

지하수 이용량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빗물 이용량은 제주

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2013)에서 감귤, 한라봉,

만감류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산정된 빗물이용량

조사 결과를 인용하였다(Table 1).

연구대상지역의 강수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제주남원과

태풍센터 AWS의 9년간(2009~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으

Fig. 2. Rainwater collecting system and road drainage.

1남원읍 지역의 시설하우스 면적은 제주도 전체 시설하우스 면적의 26.4%를 차지하고, 빗물이용시설은 27.5%가 남원읍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Fig. 1. Research area (right : Uigwi, left : W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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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현장조사 된 빗물 집수면적과 저류시설을 고려하여 빗

물이용시설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양을 산정하였다. 또

한 대용량 빗물이용시설 규모에 따른 집수가능량과 강수

-유출 사상에 따른 유출빈도 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지역에

적정한 대용량 빗물이용시설의 규모를 산정하고, 대용량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농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빗물의

양을 산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빗물이용시설 운영 실태

3.1.1. 시설하우스 면적과 빗물 집수면적

의귀지역의 시설하우스 면적은 평균 6,689 m2이며, 빗

물 집수면적은 5,318 m2으로 유효 집수면적은 시설하우스

면적의 77.2%로 조사되었다. 위미지역의 시설하우스 면적

은 6,316 m2이며, 빗물 집수면적은 평균 4,583 m2으로 유

효 집수면적은 시설하우스 면적의 72.5%로 조사되었다

(Table 2). 빗물 집수 가능량 또는 계획량 등은 강수량과

빗물 집수면적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Kang, 2015). 실제

시설하우스 면적으로 빗물 집수량을 산정할 경우 시설하

우스 면적과 빗물 집수면적에 차이에 따라 약 22.8~

27.5%까지 오차를 범할 수 있으므로 시설하우스 면적과

집수 가능면적의 기준은 별도로 구분하여 조사·분석 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1.2.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시설 규모

의귀지역에는 30개소의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으

며,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시설 규모는 100~209 m3으로 평

균 148 m3이다. 위미지역에는 31개소의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저류시설의 규모는 60~216 m3으로 평균

136 m3이다. 빗물 집수면적과 저류시설의 관계를 검토하

기 위해 상관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R2는 0.0646으로

저류시설은 빗물 집수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3). Park et al.(2012)은 빗물

집수면적은 넓지만 빗물저류시설은 작은 경우 외부로 유

Table 1. Monthly average rainwater usage for respective crops (unit : m3)

Month Mandarin Hallabong Late Maturing Species Average

1 56.3 30 40.4 42.2

2 120 88.9 161.8 123.6

3 217.8 245.9 208.9 224.2

4 281.7 296.8 219.3 265.9

5 311.1 318.2 349.9 326.4

6 273.2 252.6 261.2 262.3

7 303.9 307.2 296.4 302.5

8 171.5 240.8 199.6 204

9 113.9 134.2 117.9 122

10 190.3 137.3 126.1 151.2

11 51 63.6 93.9 69.5

12 47 20.2 67.7 45

Average 178.1 178.0 178.6 178.2

Table 2. Greenhouse and rainwater collection area in research area

Area Greenhouse (m2) Rainwater collection (m2) Ratio (%) of Rainwater collection

Uigwi 6,689.4 5,318.4 79.5

Wimi 6,315.7 4,582.9 72.5

Fig. 3. Correlation between rainwater catchment area and storage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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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는 양이 많아 빗물이용의 효과는 낮아지고, 도로 및

농경지의 침수 등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되므로 빗물 집

수면적을 고려하여 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시설하우스가 밀집된 남원읍지역에서는 집

중호우 시 매년 동일한 지역에서 침수피해를 격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빗물을 활용한 농업용수 이용과 더불

어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재배

작물에 따른 용수이용특성과 빗물 집수면적 등을 고려하

여 적정한 저류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농업용수 이용특성

의귀지역의 연 평균 농업용수 이용량은 총 311,551 m3

이며, 이중 공공 농업용 지하수 이용량은 전체 농업용수

이용량의 79.4%, 빗물이용 비율은 20.6%로 조사되었다

(Table 3). 공공 농업용지하수가 공급되는 농가 수는 151

개소로 1농가당 월평균 136.5 m3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농업용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기는 4~9월

로 연간 지하수 이용량의 67.7%가 이 시기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미지역의 연간 이용되는 농업용수는 715,763 m3으로

공공 농업용 지하수 이용량은 649,459 m3(90.7%)이고, 빗

물이용량은 66,304 m3(9.3%)이다(Table 3). 위미지역의 총

농업용수 이용량은 의귀지역 농업용수 이용량 대비 2.3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위미지역은 의귀지역보다 면

적이 1.8배 넓고, 급수농가는 3배 많음에 따라 공공 농업

용 지하수 이용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빗물

이용시설은 두 지역에 유사하게 설치되어 있어 빗물이용

량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3. 강수에 따른 유출량 산정

3.3.1. 연구대상지역 강수특성 분석

연구대상지역의 9년 평균 강수량은 2,488.8 mm로 최대

강수량을 보인 해는 2015년이며, 최소 강수량은 2013년

으로 분석되었다. 태풍센터(AWS)의 9년 평균 강수량은

2,820.4 mm이며, 제주남원(AWS)은 2,157.2 mm로 전반적

으로 태풍센터에서 매년 168~1,142 mm 이상 강수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4). 태풍센터의 해발고도는

244 m이며, 제주남원의 해발고도는 24.5 m로 고도에 따른

강수량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Jung

and Yang, 2009). 연평균 강수일수는 평균 105일로

2010년과 2016년이 각각 124일, 122일로 가장 많고,

2017년과 2011년이 82일과 86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지역의 월평균 강수량은 207 mm이며, 4~9월에

는 200 mm 이상 강수가 발생하고, 1월과 12월에는

71 mm와 105 mm로 월 강수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강수일수 분석 결과, 6~9월에는 평균 10회/월 이상 강수

가 발생하고, 1월과 11월은 각각 5.9일과 6.4일로 가장

적게 발생하고 있다. 3~10월의 1회 평균 강수량은 평균

27.6 mm로 분석되었다(Table 5).

연구대상지역의 농업용수 이용특성과 강수특성을 비교

해 보면, 농업용수 이용 빈도가 높은 시기는 4~9월로 강

수량이 많은 시기와 동일한 시점이기 때문에 빗물이용시

설을 통해 유출되는 빗물을 집수하여 농업용수로 공급하

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Agricultural water usage in research area (unit : m3)

Month
Uigwi Wimi

Groundwater Rainwater Total Groundwater Rainwater Total

1 9,438 1,267 10,705 37,419 1,309 38,728

2 13,665 3,707 17,372 41,425 3,831 45,256

3 16,054 6,726 22,780 42,489 6,950 49,439

4 28,514 7,978 36,492 62,064 8,244 70,308

5 27,260 9,792 37,052 57,888 10,118 68,006

6 29,565 7,870 37,435 67,685 8,132 75,817

7 24,884 9,075 33,959 62,680 9,378 72,058

8 29,218 6,119 35,337 80,006 6,323 86,329

9 27,221 3,660 30,881 65,646 3,782 69,428

10 17,232 4,537 21,769 45,958 4,688 50,646

11 14,935 2,085 17,020 47,389 2,155 49,544

12 9,400 1,349 10,749 38,811 1,394 40,205

Total 247,386 64,165 311,551 649,459 66,304 715,763

Average 20,616 9,872 30,488 54,122 10,201 6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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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빗물이용시설을 통한 유출량 산정

연구대상지역의 빗물 집수면적과 저류시설 규모를 고려

하여 강수 발생 시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시설을 가득채운

후 외부로 유출되는 시점의 강수량을 산정한 결과, 의귀

지역은 27.9 mm, 위미지역은 29.6 mm로 분석되었다. 의

귀지역은 위미지역보다 빗물 집수면적이 넓기 때문에 비

교적 적은 강수량에도 저류시설을 가득 채우고 저류용량

을 초과하는 빗물은 외부로 유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빗물이용시설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유출량은 의귀지

역 163,836 m3/년, 위미지역 139,133 m3/년으로 분석되었

다. 월별 강수특성에 따라 3~10월에 저류시설 외부로 유

출되는 빈도가 높고 유출량이 많으며, 특히, 4월과 6~8월

에는 월 15,000 m3 이상 유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6).

3.4. 대용량 빗물이용시설 적정규모 및 농업용수 공급가

능량 산정

3.4.1. 의귀지역

대용량 빗물이용시설은 시설규모가 커질수록 집수가능

량은 증가하지만, 증가분은 감소하게 되므로 시설규모에

따른 집수가능량을 검토하였으며(Kang et al., 2015), 강

수-유출 빈도 분석을 통해 대용량 빗물이용시설의 적정규

모를 산정하였다.

의귀지역에 대용량 빗물이용시설을 1,000~15,000 m3 규

모로 증가 하였을 때 빗물 집수량은 로그함수 형태로 증

가되는 경향을 보였다(Fig. 4). 특히, 시설규모가 1,000~

6,000 m3까지는 증가분이 10,000 m3 이상으로 급격히 상

승하고 있으나, 시설규모가 7,000 m3 이상부터는 증가분

이 10,000 m3 이하로 감소되고, 시설규모가 10,000 m3 이

상부터는 증가분이 5,000 m3 이하로 감소되는 것으로 분

Table 4. Annual precipitation characteristics in research area

Year Jeju-namwon (mm) Hurricane Center (mm) Average (mm) Precipitation days

2009 2016.5 2441.0 2228.8 100

2010 2434.5 3158.5 2796.5 124

2011 1600.0 2300.0 1950.0 86

2012 2399.5 3542.0 2970.8 115

2013 1334.5 2179.0 1756.8 89

2014 2531.0 3262.0 2896.5 115

2015 2759.5 3315.5 3037.5 107

2016 2472.0 3150.5 2811.3 122

2017 1867.0 2035.0 1951.0 83

Average 2157.2 2820.4 2488.8 105

Table 5. Monthly precipitation characteristics in research area

Month Precipitation (mm) Frequency Average precipitation once (mm)

1 71.3 5.9 12.1

2 139.6 8.2 17.0

3 199.8 7.6 26.4

4 297.2 9.0 33.0

5 213.0 7.9 27.0

6 314.9 11.0 28.6

7 279.8 11.0 25.4

8 356.3 12.7 28.1

9 231.8 10.2 22.7

10 169.8 5.8 29.4

11 110.6 6.4 17.2

12 104.7 8.9 11.8

Total 2,488.7 104.6 -

Average 207.4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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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었다. 2009~2017년 강수-유출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의귀지역에서는 시설하우스에 설치된 빗물 저류시설을 통

해 총 257회 유출이 발생되었다. 특히, 80 mm 미만의 강

수 시 유출빈도는 196회로 전체 유출빈도의 76.2%이며,

80 mm 이상 강수 빈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7.9~35 mm 강수 시에는 유출빈도가 48회로 가장 높고,

35~40 mm와 40~50 mm 범위에서는 각각 39회, 60~70

mm는 30회 유출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출량

은 강수량이 60~70 mm 범위일 때 가장 많은 174,705

m3이고, 70~80 mm에서 152,422 m3, 110~120 mm에서

125,933 m3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강수량이 27.9~35 mm

의 범위일 때 9년간 유출빈도가 48회로 가장 많았으나

이 시점의 유출량은 27,712 m3으로 총 유출량 1,474천 m3

대비 1.88% 수준이며, 강수 발생 시 1회 평균 유출량은

577 m3으로 매우 적은 유출특성을 보였다. 반면, 강수량

60~70 mm 범위에서는 유출량이 가장 많으면서도 유출빈

도가 30회로 비교적 높고 강수발생 시 1회 평균 유출량

은 5,823 m3으로 분석되었다(Table 7). 결과적으로 대용량

빗물이용시설 규모에 따른 집수가능량과 강수에 따른 유

출빈도 분석결과에 의하면, 의귀지역에서 빗물을 효율적

으로 집수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약 5,800 m3 규모의 대

용량 빗물이용시설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5).

3.4.2. 위미지역

위미지역의 대용량 빗물이용시설 또한 시설규모를 증가

하였을 때 빗물 집수량은 로그함수 형태로 증가되었으며,

시설규모가 1,000~5,000 m3까지는 증가분이 10,000 m3 이

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6). 시설규모가 6,000 m3 이

상부터는 증가분이 10,000 m3 이하로 감소되었으며, 시설

규모가 10,000 m3 이상부터는 증가분이 5,000 m3 이하로

감소되었다. 위미지역에서는 시설하우스에 설치된 빗물 저

류시설을 통해 총 242회 유출이 발생되었으며, 의귀지역

과 동일하게 80 mm 미만의 강수 시 유출빈도가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빈도분석 결과에 의하면, 35~40 mm,

40~50 mm 강수 시 유출빈도가 39회로 가장 많고, 29.6~

35 mm는 33회 60~70 mm는 30회로 분석되었다. 유출량

은 60~70 mm 범위에서 148,207 m3으로 가장 많고, 70~

Table 6. Runoff and frequency through rainwater utilizing facilities

Month
Uigwi Wimi

Runoff (m3) Frequency Runoff (m3) Frequency

1 2,290 0.7 1,876 0.7

2 6,774 1.6 5,656 1.4

3 14,093 2.3 11,990 2.2

4 22,331 4.0 18,929 3.9

5 14,748 2.8 12,461 2.7

6 22,618 3.4 19,297 3.3

7 19,967 2.7 17,148 2.4

8 26,327 3.9 22,526 3.6

9 13,185 2.9 11,077 2.6

10 12,334 1.9 10,527 1.7

11 4,918 1.1 4,107 1.1

12 4,251 1.0 3,540 1.0

Total 163,836 28.2 139,133 26.6

Fig. 4. Available amount of rainwater according to the scale of

large rainwater utilization facilities in Uig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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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mm는 130,818 m3, 110~120 mm는 109,928 m3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유출빈도는 강수량이 35~40 mm, 40~

50 mm의 범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총 유출량

은 39,749~78,807 m3으로 9년간 총 유출량 1,252천 m3

대비 3.17~6.29%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8). 반

면, 강수량 60~70 mm 범위에서는 유출량이 가장 많으면

서도 유출빈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강수발생 시

1회 평균 유출량은 4,940 m3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

과에서 볼 때 위미지역에서 빗물을 효율적으로 집수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약 4,900 m3 규모의 대용량 빗물이용

시설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7).

3.5. 대용량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빗물 공급 가능량

산정

3.5.1. 의귀지역

의귀지역에 5,800 m3 규모의 대용량 빗물이용시설 설치

Table 7. Rainwater runoff frequency and runoff in Uigwi

Precipitation (mm) Frequency Runoff (m3) One time runoff (m3)

27.9-35 48 27,712 577

35-40 39 54,553 1,399

40-50 39 99,243 2,545

50-60 20 84,533 4,227

60-70 30 174,705 5,823

70-80 20 152,422 7,621

80-90 14 125,945 8,996

90-100 10 106,725 10,673

100-110 6 74,502 12,417

110-120 9 125,933 13,993

120-130 6 94,007 15,668

130-140 3 50,913 16,971

140-150 6 112,794 18,799

150-160 0 0 0

160-170 1 22,595 22,595

170-180 1 22,874 22,874

180-190 0 0 0

190-200 1 25,986 25,986

over 200 4 119,060 29,765

Total 257 1,474,502 -

Average 14 77,605 -

Fig. 5. Runoff and frequency through precipitation in Uig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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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연간 빗물 공급 가능량은 100,341 m3이며, 의귀지역

내 농업용수 이용량(311,551 m3/y)의 약 32.2%으로 분석

되었다. 의귀 지역에 설치된 빗물이용시설 30개소의 빗물

이용량과 대용량 빗물이용시설에서의 빗물 공급 가능량을

합산하여 연구지역 농업용수 이용량과 비교한 결과, 의귀

지역은 전체 농업용수 중 52.8%를 빗물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9). 의귀지역 기존 농가에 설치

된 빗물이용시설의 빗물이용률은 전체 농업용수 이용량의

20.6%이지만, 대용량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라 빗물이용

률은 2.5배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3.5.2. 위미지역

위미지역에 4,900 m3 규모의 대용량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빗물 공급 가능량은 연간 82,479 m3으로 위미지역 내

농업용수 이용량(715,764 m3/y)의 약 11.5%이다. 위미지역

에 설치된 빗물이용시설 31개소의 빗물 이용량과 대용량

빗물이용시설에서의 공급 가능량을 합산하여 전체 농업용

수 이용량과 비교한 결과, 의귀지역은 20.8% 정도가 빗물

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10). 위미지역

은 의귀지역보다 총 농업용수 이용량이 2.3배 정도 많지

만 농가에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은 의귀지역 30개소, 위미

지역 31개소로 거의 같기 때문에 위미지역의 총 농업용수

이용량 대비 빗물 공급 가능 비율은 의귀지역에 비해 낮

게 산정 되었다.

3.6. 시설하우스 연계를 통한 빗물 활용 극대화 방안

위미지역과 같이 지하수 이용량은 많지만 농가에 설치

된 빗물이용시설 수가 적어 빗물 이용률이 낮은 지역이거

나, 빗물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빗물이용시설이 설

치되지 않은 시설하우스와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

다. 따라서 위미지역을 대상으로 농가에 설치된 빗물이용

시설과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하우스를 연계

하여 빗물 공급 가능량을 산정하였다.

새롭게 추가 되는 시설하우스의 빗물 집수면적은 위미

지역 현장 조사 시 산정된 시설하우스 1개소 당 평균 집

수 면적 4,582.9 m2를 적용하였다. 또한 추가로 설치되는

대용량 빗물이용시설 규모는 앞에서 분석된 4,900 m3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 하에 현재의 빗물이용시설과

같은 시설하우스 30개소를 연계할 경우 146,627 m3, 두

배 이상인 70개소를 연계할 경우 245,439 m3의 빗물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빗물이용시설 30개소를 통해 이용되는 빗물의 양

66,304 m3과 빗물이용시설 30개소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Fig. 6. Available amount of rainwater according to the scale of

large rainwater utilization facilities in Wimi.

Fig. 7. Runoff and frequency through precipitation in W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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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빗물이용시설에서 집수하여 이용가능한 양

82,479 m3,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시설하우스 30

개소를 연계하여 대용량 빗물이용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공급이 가능량은 146,627 m3으로 위미지역에서 빗물

로 공급 가능한 양은 총 295,410 m3으로 산정 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위미지역 전체 농업용수 이용량과

715,764 m3과 비교해 보면 41.3%의 농업용수를 빗물로

공급 가능하며, 시설하우스 70개소를 연계할 경우에서 총

394,222 m3으로 농업용수 이용량의 55.1%를 빗물로 공급

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11).

Table 8. Rainwater runoff frequency and runoff in Wimi

Precipitation (mm) Frequency Runoff (m3) One time runoff (m3)

29.6-35 33 14,437 437

35-40 39 39,749 1,019

40-50 39 78,807 2,021

50-60 20 70,367 3,518

60-70 30 148,207 4,940

70-80 20 130,818 6,541

80-90 14 108,713 7,765

90-100 10 92,580 9,258

100-110 6 64,868 10,811

110-120 9 109,928 12,214

120-130 6 82,236 13,706

130-140 3 44,599 14,866

140-150 6 98,964 16,494

150-160 0 0 0

160-170 1 19,874 19,874

170-180 1 20,123 20,123

180-190 0 0 0

190-200 1 22,893 22,893

over 200 4 105,034 26,258

Total 242 1,252,196 -

Average 13 65,905 -

Table 9. Amount of rainwater available and utilization rate of rainwater in Uigwi

Month
Existing rainwater 

usage (m3)

Available amount 

of rainwater (m3)

Groundwater 

usage (m3)

Total agricultural 

water usage (m3)

Rainwater utilization 

Rate (%)

1 1,267 1,856 7,582 10,705 29.2

2 3,707 5,058 8,607 17,372 50.5

3 6,726 9,348 6,706 22,780 70.6

4 7,978 14,093 14,421 36,492 60.5

5 9,792 9,747 17,513 37,052 52.7

6 7,870 13,817 15,748 37,435 57.9

7 9,075 10,386 14,498 33,959 57.3

8 6,119 14,020 15,198 35,337 57.0

9 3,660 8,352 18,869 30,881 38.9

10 4,537 6,828 10,404 21,769 52.2

11 2,085 3,251 11,684 17,020 31.3

12 1,349 3,586 5,814 10,749 45.9

Total 64,165 100,341 147,045 311,551 -

Average 5,347 8,362 12,254 25,963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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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대체수자원 확보 방안의 하나

로 빗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남원읍 의귀, 위미

지역의 빗물이용시설 및 시설하우스 현황을 조사하고, 강

수 시 빗물이용시설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빗물을 산정

하였다. 또한 강수-유출 빈도분석을 통해 대용량 빗물이

용시설의 적정한 규모를 산정하고, 대용량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농업용수로 공급 가능한 빗물의 양을 산정하였다.

빗물 집수면적이 넓은 시설하우스 경우 농업용수 이용

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류용량이 적을 경우 빗물이용 효

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빗물이용시설 설치 농가의

재배작물에 따른 용수이용특성과 빗물 집수면적을 고려하

여 저류시설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대상지역에는 농업용수 이용량이 많은 4~9월에 비

가 많이 내리므로 빗물 이용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

고 있으며, 강수-유출 분석 결과, 효율적으로 빗물을 활용

할 수 있는 대용량 빗물이용시설의 규모는 의귀지역 약

5,800 m3, 위미지역 약 4,900 m3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연구대상지역에 대용량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의

귀지역은 100,341 m3/년, 위미지역은 82,479 m3/년을 농업

용수로 공급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전체 농업

용수의 52.8%(의귀), 20.8%(위미)를 차지한다. 

위미지역의 경우, 농가면적, 지하수 이용량 대비 빗물이

용시설이 적어 빗물이용률이 낮게 나타나며, 빗물이용시

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하우스 70개소와 연계할 경우 연

간 245,439 m3(전체 농업용수의 55.1%)의 빗물을 농업용

수로 공급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시설하우스 및 빗물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

에 대용량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적인 농업용

수 확보가 가능하므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빗물을 이용한 농업용수 공급비율이

50% 이상 상승 될 경우, 지하수 이용량은 감소하게 되므

로 농업용수에서의 지하수 의존도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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