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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천은 방재적 하천 정비의 목적 등으로 사행

하도가 직강화 됨으로써 축소, 폐쇄 또는 사라지

는 극심한 생태계 교란을 받아 왔다(건설교통부, 

2002). 사행하도의 인위적 교란은 일부지역에 폐

천(abandoned channel)의 형태로 그 흔적이 남

게 된다. 국내 폐천의 유형을 구분하여 보면, 제방 

본류와 폐천의 식물상과 식생분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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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구지천과 청미천의 본류와 폐천에서 하도형태, 식물상 및 식생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항공사진과 옛 

지형도를 분석한 결과, 폐천은 제방축조에 의해 사행하도가 단절되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식물종수와 

귀화식물 백분율은 본류가 폐천에 비해 높았다. 두 폐천에서 수생, 습생식물 종수의 백분율은 각각의 본류에서 

보다 높았다. 주성분분석결과 폐천과 본류 사이의 식물상 구조는 황구지천이 청미천에 비해 비교적 유사하게 나

타났다. 두 폐천에서 수생, 습생 식물 분포 면적비율은 각각의 본류에 비해 높았다. 두 폐천에서 우점식물은 정수

식물인 줄이었다. 따라서 폐천의 식물상과 식생분포는 습생, 정수 생태계의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경관수준에서 

다양성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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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investigated characteristics of channel morphology, flora and vegetation distribution at the main and 
the abandoned channels of the Hwangguji Stream and the Cheongmi Stream. The analysis of aerial photographs and 
old topographical maps showed that the abandoned channels were made by cut-off from the main channel due to 
the construction of artificial levee. The total number of species and percentage of exotic plants at the main channels 
were higher than those at the abandoned channels. At the abandoned channel, the percentage of species number of 
hydrophytes and hygrophytes was higher than those at the main channels in the both stream. The results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showed that the floral structure between at the main and the abandoned channel 
was more similar in the Hwangguji Stream than that in the Cheongmi Stream. The relative distribution areas of 
hydrophytes and hygrophytes at two abandoned channels were much higher than those at the main channels in the 
both stream. The dominant plant was an emergent macrophyte, Zizania latifolia at two abandoned channels. 
Therefore, flora and vegetation at the abandoned channel showed more hydric and lentic characteristics and provided 
diversity on the landscape level. 

Keywords : Aerial photography, Monitoring, Stream restoration, Actual vegetation map, wetland



- 66 -

에 의해 흐름이 완전히 단절된 우각호 형태, 제방

의 수문 등에 의해 본류로 물의 출입이 가능한 형

태, 농경지등으로 용지가 변경되어 그 흔적을 찾

아 볼 수 없는 형태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폐천

은 농경지, 주거지, 공원, 도로, 초지 등으로 이용

되고 있으며 이중 농경지로 이용되는 면적이 

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한국건설기

술연구원, 2007). 

하안지역은 수중생태계와 육상생태계를 연결하

는 공간으로서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역

동성은 물 흐름에 의한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변

화, 지하수위의 변동 등에서 야기된다. 하천 생태

계에서 식물의 분포 유형은 주로 이러한 환경 변

화에 대한 각 식물종의 적응 전략과 다른 종과의 

경쟁에 의하여 결정된다(Hupp and Ostekamp, 

1996). 특히 하상 토양의 침식 및 퇴적과 수로 

이동은 하안식생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이다(Naiman and Decamps, 1997). 따라서 하천 

정비로 인해 발생된 폐천에서는 본류와의 연결 단

절로 수리적, 지형학적 차이가 발생하여 하안식생

의 변화가 발생한다. 

국외에서 폐천의 연구, 복원 사례는 일본의 

Shibetsu 강, 미국의 Kissimmee 강과 Red 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본 북해도의 Shibetsu 강은 

1950년대 치수안전도 향상에 치중한 관리로 하도

를 직강화 하였으나 2000년도에 이르러 하도 생

태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행복원(re- 

meandering)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대형무척

추동물과 회귀성 어류를 대상으로 복원 효과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Akita et al., 2006, 

Nakano and Nakamura, 2006).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Kissimmee 강에서는 소실된 하도와 서식

처의 기능과 구조의 복원을 위해 사행 복원사업이 

진행되었다(Toth et al., 1995). Mississippi 강으

로 합류하는 Red 강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행 하천의 지형을 복원하여 수로 구

조 반응, 수문 반응, 하안 조건 반응, 어류서식처 

반응, 어류 개체수 반응, 야생서식처 반응 항목에 

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Klein et al., 

2007). 하지만 국내에서는 폐천에 관한 습지활용

으로서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이상식 등,  

2002)가 있었지만 그 외 폐천의 지형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접근은 전무하며 국내 폐천 복원 사업

에 있어서 필요한 기초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미천과 황구지천에서 

항공사진과 옛 지형도를 이용하여 폐천의 하도 형

태를 관찰하고 식물상 및 식생분포를 조사하여 본

류와 폐천의 하안식생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서  제

방의 축조에 따른 주변 환경의 변화가 폐천의 식

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폐천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조사장소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한 황구

지천의 수직교 상류 800 m 구간과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에 위치한 청미천의 월포2교 상류 800 m

구간에서 수행하였다(Fig. 1). 황구지천은 안성천

의 제2지류이며 국가하천과 지방2급 하천으로 나

뉘어져 있다. 길이는 30 km로서 의왕시 초평동에

서 시작하여, 수원시 대황교에서 국가하천으로 바

뀌며, 평택시 서탄동에서 진위천과 합류한다. 황구

지천 조사구간의 하천폭은 약 252 m이고 하상은 

모래이다. 수직교 상류 700 m 지점에는 길이 약 

90 m의 보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 인근 저수로 변

은 콘크리트 석축 호안으로 정비되어 있으며 제방 

내에 두 개의 저수로가 형성되어 있다. 폐천은 길

이 약 290 m, 폭 30 m로 제방사면이 급경사이며 

바로 수목경작지와 밭이 인접해 있다.

청미천은 남한강의 지류이며 길이 38 km로서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에서 발원하여 여주군 점동

면 장안리의 남한강과 합류한다. 청미천 조사구간

의 하천 폭은 약 174 m이고 하상은 모래이다. 제

방 및 고수부지는 콘크리트로 정비되어 직강화 되

었다. 폐천은 길이 645 m, 폭 25 m로 제방이 낮

고 완만하며 논이 인접해 있고 본류와는 제방의 

수문으로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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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showing the study sites. Hatched area indicates abandoned channel and dotted area 

indicates main channel

대상지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7)의 자료

를 참조하고 과거 항공사진과 지형도 분석을 통하

여 과거 유로의 형태를 파악하여 결정하였다. 

청미천 및 황구지천 조사구간에서 과거 하도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

하는 항공사진과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1918

년)를 사용하였다. 항공사진은 폐천의 가장 최근 

년도(청미천 2006년, 황구지천 2000년도)와 폐천 

형성 시기에서 가장 이전 년도(황구지천 1974년

도)를 사용하였다. 지형도는 ERDAS imagine 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좌표체계를 보정하고 

ArcGIS를 이용하여 하도 형태를 추출하였다. 하

도 추출을 위한 경계조건은 인공제방과 자연제방

을 기준으로 한 제외지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

였다. 

현장 조사는 2007년 10월과 2008년 6월에 하

도 및 폐천에서 각각 식물상과 식생분포를 조사하

였다. 출현한 식물은 이창복(1993), 박수현(1995) 

및 최홍근(2000)에 의하여 동정하였다. 출현 식물

을 이창복(1993)에 기술된 서식지를 기준으로 수

생식물(hydrophytes), 습생식물(hygrophytes) 및 

중건생식물(mesophytes and xerophytes)로 나

누었고, 특히 수생식물은 정수, 부엽, 부수 및 침

수 식물로 생활형을 분류하여 식물목록을 작성하

였다(최홍근, 2000). 또한 환경부(2007)의 외래식

물종합검색시스템에 따라서 귀화식물을 구분하여 

외래식물의 침입 정도를 파악하였다. 조사구간의 

식물상 자료에서 종이 출현하였으면 1, 출현하지 

않았으면 0으로 하여 자료 행렬을 작성하였으며, 

이 행렬을 이용하여 주성분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PCA는 

CANOCO(ver 4.5) 프로그램(ter Braak and 

Smilauer, 2002)을 이용하였다. 

인공위성 사진인 IKONOS 영상기반의 콩나물 

전자지도(www.congnamul.co.kr)를 이용하여 현

장에서 식생분포를 작도하고 이후 이를 CAD 프

로그램에 입력하여 완성된 식생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각 식물군집의 분포면적을 산출하였다.

3. 결 과

과거 항공사진과 지형도를 분석한 결과, 방재적 

하천 정비에 의한 제방의 축조로 하도가 축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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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과 농경지로 육상화 된 곳, 단절되어 폐천으로 

만들어진 곳이 확인되었다(Fig. 2).

황구지천 조사구간은 2000년도 항공사진이 가

장 최근에 촬영된 사진으로 인공구조물이나 저수

로의 형태는 현장 확인 결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다(Fig. 2, A). 황구지천의 1974년도 항공사

진에서 저수로를 추출한 결과, 현재 상태와 유사

하게 조사구간에서 두 개로 갈라졌으며 좌안 제방

에 인접한 좁은 수로는 비교적 현재 위치와 일치

하였다. 황구지천 폐천은 우안 제방의 축조로 단

절되어진 하도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일부 지역이 

경작지로 바뀌어져 축소되었다. 또한 저수로의 형

태는 만곡부가 있는 불규칙한 형태에서 비교적 완

만한 곡선으로 바뀌었다.

청미천 조사구간은 항공사진으로는 제방 축조 

이전의 상태를 관찰할 수 없어 1918년에 제작된 

지형도에서 하도를 추출하였다(Fig. 2, B). 따라서 

폭이나 형태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과거 사행하

천의 형태는 짐작할 수 있었다. 청미천의 폐천은 

과거 하도의 사행구조와 비교적 일치한 형태로 본

류와 연결된 상태였다. 또한 폐천은 바로 인접해 

있어 제방 사면이 농경지와 완만한 경사로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저수로 입출구의 짧은 구간에만 콘

크리트로 제방이 축조되어 있다. 청미천 본류 우안 

제방 인근 지역은 과거 사행하도의 일부 지역이 육

화되어 현재는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조사기간 동안 출현된 종은 청미천 본류, 황구

지천 본류, 황구지천 폐천, 청미천 폐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Fig. 3, A). 황구지천은 본류와 폐

천에서 도루박이, 갈대, 줄, 고마리, 큰개여뀌, 속

속이풀, 달뿌리풀, 물쑥 등의 50종류가 동일하게 

관찰되었으며 이는 본류 총 출현종수 75종류의 

67%, 폐천 총 출현종수 65종류의 77%에 해당된

다. 본류에서만 관찰된 종은 제방사면에서 가시

박, 미국개기장, 좀명아주, 방동사니, 바랭이, 지칭

개, 개피 등이었다. 고수부지에서 관찰된 종은 물

억새, 삿갓사초이었으며 저수로를 따라 애기부들, 

미나리, 갯버들, 붉나무, 댕댕이덩굴 등의 25종류

가 관찰되었다. 폐천에서만 관찰된 종은 제방 사

면에서 단풍잎돼지풀, 서양민들레, 사마귀풀, 모시

물통이, 능수버들 등을 포함하여 15종이었으나 수

변부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청미천은 본류와 폐천에서 줄, 큰개여뀌, 속속

이풀, 괭이사초, 갈풀, 달뿌리풀, 물쑥, 갯버들 등

의 41종류가 동일하게 관찰되었으며 이는 본류 

총 출현종수 89종류의 46%, 폐천 총 출현종수 

50종류의 82%에 해당된다. 본류에서만 관찰된 

종은 콘크리트 제방사면과 고수부지에서 돼지풀, 

 

Fig. 2. Aerial photographs taken at the Hwangguji Stream in 2000 (A) and at the Cheongmi 

Stream in 2006 (B). The forms of the old channels were estimated from the aerial 

photography in 1974 (A) and the topographical map in 1918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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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 Comparisons of number of plant species (A), percentages of exotic plants (B), 

percentages of life form (C), and  percentages of growth form (D) between the main 

and the abandoned channels of the Hawngguji Stream and the Cheongmi Stream

달맞이꽃, 미국개기장, 미국쑥부쟁이, 강아지풀, 

자귀풀, 애기똥풀 등이었다. 저수로 사주 및 하중

도에서 관찰된 종은 버드나무, 능수버들, 왕버들, 

키버들 등의 48종류이었다. 폐천에서만 관찰된 종

은 좁은 제방사면을 따라 사마귀풀, 주름잎, 물칭

개나물, 이삭물수세미, 수염가래꽃 등의 9종류이

었다. 

조사구간에서 발견된 귀화식물의 비율은 본류

에 비해 폐천이 비교적 낮았으며, 특히 청미천 폐

천이 가장 낮게 관찰되었다(Fig. 3, B). 폐천에서 

관찰된 귀화식물은 미국가막사리,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좀명아주, 개망초, 달맞이꽃, 망초, 콩다닥

냉이, 소리쟁이, 오리새, 미국쑥부쟁이, 서양민들

레, 토끼풀 등 총 13종류이다. 이외에 청미천 본

류에서 관찰된 가시박은 차후 폐천으로 유입되어 

자생종에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구간에서 생활형에 따른 1, 2년생 식물종

수의 백분율은 각 하천에서 본류와 폐천간의 차이

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황구지천 본류가 폐

천에 비해 다소 높았다(Fig. 3, C).

조사구간에서 수생, 습생 식물의 백분율은 본류

와 폐천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청미

천의 경우 폐천이 본류에 비해 다소 높았다(Fig. 

3, D). 이는 수생, 습생식물이 본류 21종, 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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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종으로 출현종수는 적었으나 종구성 비율이 높

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청미천의 폐천에서 침수식

물인 이삭물수세미가 드물게 출현하였지만 본류에

서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황구지천 폐천에서도 출

현하지 않았다.

조사구간에서 식물의 출현여부를 이용하여 주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Fig. 4). 주성분분석의 제1

축과 제2축의 고유값(eigen value) 비율은 각각 

39.3%와 35.2%이며, 이 두 축으로서 총변이의 

74.5%를 설명하였다. 본류와 폐천의 식물상은 제

1축에서 황구지천 본류와 폐천은 구분되지 않은 

것에 비해 청미천은 본류와 폐천이 명확히 구분되

었다.

청미천과 황구지천 본류에는 환삼덩굴, 미국개

기장, 자귀풀 군집 등 황무지 식물이 우점하는 것

에 비하여, 폐천에서는 갈대, 줄, 달뿌리풀 등 자

연성이 높은 식물이 우점하였다(Fig. 5). 

황구지천 본류는 저수로 보 설치 공사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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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란 영향으로 보이는 강아지풀, 미국개기장 군집

이 보 인근에 넓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좌안 저수

로 일부 정체수역에 애기부들, 줄 군집이 관찰되

었다. 황구지천 폐천은 조경수목용 경작지와 인접

한 저수로 사면에 환삼덩굴과 쑥 군집이 덮고 있

었으며, 반대편 저수로 사면에는 수위가 낮은 곳

을 따라 줄 군집이 하천구간 면적 중 수로 면적의 

52%를 차지해 정수 습지 생태계를 형성하였다. 

청미천 폐천은 하천수가 유입 및 유출되는 곳

을 빼고는 줄 군집이 수로 면적의 77%를 차지하

였으며 저수로 사면을 따라 달뿌리풀과 고마리가 

분포하였다. 또한 침수식물인 이삭물수세미 군집

이 줄 군집 내에서 일부 드물게 관찰되었다. 청미

천 본류는 고수부지에 자귀풀, 사철쑥, 물억새, 미

국개기장 군집이 분포하였으나, 저수로에 모래사

주와 하중도에 달뿌리풀과 버드나무 군집이 발달

하였다.

황구지천과 청미천의 폐천은 본류에 비하여 개

방수면과 중건생식물의 면적이 작고 수생, 습생식

물의 면적이 넓은 공통적인 특징이 관찰되었다

(Fig. 6). 황구지천은 본류와 폐천의 개방수면, 습

생식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유사하지만, 본류

는 중건생 식물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에 비

해 폐천은 수생식물이 우점하는 차이점을 나타내

었다. 청미천은 본류에서 모래 사주와 비교적 넓

은 개방수면이 관찰되었지만 수생식물의 분포면적

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청미천 폐천은 수생

식물이 개방수면을 뺀 나머지 면적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4. 논 의

청미천과 황구지천의 조사구간에서 관찰한 하도

는 과거 하도와 비교하여 육화되고 축소되어 지형

의 다양성이 상당부분 상실되거나 변경되었다. 인

위적 하도변경이 없는 사행하천은 홍수 교란의 지

속시간과 규모에 영향을 받아 빈번하게 수로가 이

동되어진다(Naiman and Decamps, 1997). 이러

한 움직임에 의해 발생되는 우각호나 배후습지 등

에 의해 다양한 서식처가 제공되어 하안식생의 종

다양성과 풍부도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Toth, 

2005). 또한 이러한 요인은 하안식생의 천이를 유

발하는 요인이 된다(Kalliola and Puhakka, 1988, 

Marston et al., 1995). 따라서 제방의 축조에 의

한 하도의 물리적 교란은 식물상과 식생분포에 영

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청미천 본류의 경우 귀화종의 유입을 포함하여 

중건생식물에 의한 종수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이

는 조사 면적 대비 황구지천은 동일한 하천 조사 

길이 800 m에서 하천 폭이 1.4배 넓은 것에 비

해서도 높은 종수이다. 콘크리트로 제방사면과 고

수부지가 모두 정비되어 지하수위의 단절로 이어

졌고 여기에 하천 홍수에 의해 이동 되어진 퇴적

물에서 존재하거나 주변 농경지에서 침입한 종 중

에서 건조에 강한 종이 주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

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된다. 청미천은 본류 저

수로의 식생 분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형적인 

모래하천으로 매년 반복되는 홍수교란(침수, 물리

적 충격)에 적응된 하안식생(달뿌리풀, 버드나무

류 등)이 우점하는 하천으로 여겨진다(Cho and 

Cho, 2005). 청미천 폐천은 주성분분석결과에서 



- 72 -

나타났듯이 본류와 식물종의 구조가 비교적 상이 

하였지만 우점 식생분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

냈다. 폐천에서 드물게 관찰된 침수식물은 수위 

변동에 민감하게 작용하며 정수식물보다 수질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irujano 

et al., 1996). 따라서 수위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

지되며 수질 또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물의 공급원, 수심, 수질 등의 물리 화학적 변화

가 하안 식생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적으로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황구지천 본류는 청미천 본류와 비교하여 넓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폐천과 종수의 차이가 적었

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폐천의 특징에 비춰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또한 저수

로의 정체수역에 폐천에서 발견된 일부 정수식물

이 서식하는 특징을 나타내었고 청미천 본류 저

수로와는 다르게 중건생식물이 우점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차이는 청미천 본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홍수 교란이 적은 영향으로 높고 

불규칙한 지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폐천은 

청미천과 마찬가지로 정수식물이 우점하였으나 

개방수면이 넓은 것에 비해 침수식물은 관찰되지 

않았다. 

제방 축조에 의한 황구지천과 청미천 폐천은 

본류에 비해 수위가 깊고 수위변동의 폭이 적으

며, 물리적인 홍수 교란이 없는 수생 하안서식지

로써 침수와 혐기성 토양에 적응된 종만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Naiman and Decamps, 1997).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확인하지 못한 수질 및 저토특성의 파악은 

향후 하천 본래의 기능을 되찾기 위한 복원 사업

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현재 토지 

이용 등에 의해 점차 사라져 가는 폐천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차후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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