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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22일 전국지방장관회의를 

통해서 ‘새마을가꾸기’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농촌

부흥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시작하였다(이정주, 2011). 

정갑진(2009)에 의하면 새마을운동은 1981년도 까지 

농가소득을 1972년 기준 41만 8천원에서 1981년 140

만원으로 3.3 배 향상시키겠다는 것이었으며, 실제 이 

계획에 따라 호당 농가소득은 1977년에 목표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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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1979년 말에는 농가소득 200만원이 넘는 마을이 

무려 37%로로서 목표를 2년 앞당겨 조기 달성되었다. 

내무부에서 1980년에 작성한 ‘새마을운동 10년사’(내

무부, 1980)에서는 새마을 정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이 기술하고 있다. “새마을 정신은 무엇보다도 하늘이 

돕거나 누군가 외부에서 도와줄 것을 기다릴 것이 아

니라 우리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는 자조의 정신이

다. 자연을 탓하지 말고,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기다

리지만 말고 수로를 만들고 우물을 파서 천수답을 수

리안전답으로 바꾸어 전천후 농업을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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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it has been well known that the Saemaul Undong had a direct relation with the water resources development

during 1970’s, its contribution to the water resources and increased income in rural communities has not been thoroughly

quantified so far. In order to assess the contribution of the Saemaul Undong in terms of rural water resources development,

we investigated various historical data produced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relation to water resources

development. The results show the direct and indirect contribution of the Saemaul Undong to the water resources development

in rural communities such as sewage works, water supply facilities, shared wells, and river works. The results also showed

a positive relation between per-house income in rural communities and areas of irrigated paddies, which were rapidly

increased during 1970’s. These results can be utilized to transplant the positive aspect of the Saemaul Undong to developing

countries focusing on water resources development in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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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중략)” 이는 새마을 사업의 초기에서부터 수자

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핵심적인 사업 내용으로 강

조하였던 사례라 할 수 있다.

지하수 개발(우물), 농수로 개선 등 농촌지역의 수

자원 개발 및 수리 개선사업은 새마을 정신에도 직접

적으로 언급이 될 만큼 새마을 운동에서 농업소득증

대사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1970년~1971년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새마을 운동으

로 전환되기 이전단계로서 10대 과제 중에 수자원개

발과 관련하여 소하천 개선, 관정보수, 공동우물개발 

등 3개 과제가 포함되며, 2단계(1974년~1976년)에는 

급수위생사업과 하수구 개량, 복개사업 등의 생활환

경개선사업과 더불어 수 개발, 수리시설 수로개발 등

의 생산기반 조성사업도 포함되었었다. 이기우(2013)

에 따르면 전국의 마을 발전수준에 따라 기초마을, 자

조마을, 자립마을로 유형화하여 마을의 여건과 수용

능력에 맞추어 지원과 지도방법을 달리했으며, 그 승

급요건에도 농경지수리율의 기준이 포함되었었다. 새

마을 사업의 일반적 성과로는 농촌 생화환경개선, 생

산기반의 확충, 농가소득 증대, 정신혁명, 새로운 국민

형성 등이 꼽히고 있으며, 이중 생상기반의 확충에 수

리사업, 소하천 정리사업,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의 대단위 수리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새마을 운동과 농촌지역 생상증대 

및 소득증대에 영향을 미친 수자원개발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대한 정

량적 분석이나 당시 과거사 연구 등 이에 대한 실증

적 연구가 부적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

리나라 농촌지역 소득증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

으로 판단되는 새마을운동을 농촌지역 수자원개발의 

측면에서 실증적인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에 결정

적 기여를 한 수자원개발의 실증적 평가를 위하여 

내무부 문건, 통계연보자료, 기타연구자료, 한국수자

원공사 및 한국수자원학회 등에서 보관 혹은 제공하

고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수자원개발 분야 항목들에 

대한 분류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1971년부터 1980년

까지의 새마을운동의 수자원관련 주요성과들을 정리

하였으며,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동우물 및 간이

급수시설과 상수도의 보급관계에 대한 상관분석을 

하였다. 또한 농업지역의 경제적 성과를 확인하기 위

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따른 농가소득과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새마을운동기간 동안 

추진되었던 소하천 정비사업의 4대강 유역종합개발

계획에서의 하천개수율 기여도에 대한 상관성을 분석

하였다.

3. 연구결과

3.1 1971년~1979년 새마을 운동의 수자원 관련 주요

성과

새마을 운동관련 문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총 5가

지 항목(하수로개보수, 공동우물, 간이급수시설, 수리

안전답, 소하천정비)에 대한 실적 및 비용에 대한 자

료를 이용하여 각각의 항목별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

저 하수로 개보수, 소하천 정비는 누계 성과로 전국 

하수관로 보급률 및 하천개수율 누계자료와 비교분석

하여 기여도를 산정하였으며, 공동우물/간이급수시설

은 연차별 성과로 상수도 보급률과 비교분석하여 인

과관계를 추론하였다. <Table 1>은 년차별 새마을 가

꾸기 사업 및 새마을 운동 사업의 수자원 관련성과를 

각 항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각 항목별로 연차별 실적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

지만 대체적으로 새마을 가꾸기 시작시점에서부터 새

마을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던 시기인 1971년 ~ 1975년

까지의 물량이 가장 많았다.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하

수로 개보수, 공동우물, 간이급수시설, 소하천정비에 

대한 연차별 실적과 누계를 분석하였다. <Figure 1>은 

각 항목에 대한 연도별 및 누계자료 분석 결과이다. 

하수로 개보수의 경우 1972년부터 1977년까지 집중적

으로 사업을 시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우물

의 경우는 1971년 새마을 가꾸기 운동때 집중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후 1972년부터는 간이급수시설로 대체 

되었다.

소하천 정비의 경우 1971년에 수립된 4대강 유역종

합개발계획과 같이 시작된 시점이다. 1971년 4대강 유

역종합개발계획 수립 시 일곱 가지 목표를 가지고 4

대강 유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며, 그중 새

마을 운동과 연관이 있는 항목은 다섯 가지로 아래와 

같다(국토교통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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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홍수피해를 50% 줄인다(연평균 피해액 48억원 

→ 24억원)

둘째, 상습 수해지의 일소와 중요 하천개수 90% 달

성으로 홍수범람을 방지한다(상습 수해지 197개소, 중

요 하천개수 당면목표 6,349 km 중 개수연장 3,277 km 

→ 5,769 km)

셋째, 내수피해 상습지를 일소한다.(내수피해 상습

지 138개소)

넷째, 답 683천 ha 중 598천 ha를 수리안전답화 한다.

다섯째, 상수도 보급률 30.6%에서 65.0%로 올리고 공

업용수를 3.8배 증산 공급한다(상수도 1,757,900 m3/일 → 

5,276,900 m3/일 공업용수도 912,000 m3/일 → 3,500,000 m3/일)

Table 1. The contribution of Saemaul Gakkugi and  Saemaul Undong on water works (The Ministry of Interior, 1973~1979)
(Unit of cost: one million won)

Year

Sewage Works Community Well
Temporary Water 

Supply
Irrigated Paddies Levee Works

Results
(km)

Cost
Results
(Site)

Cost
Results
(Site)

Cost
Total

Results
(103ha)

Year 
Results

(ha)

Results
(km)

Cost

1971 788 1,110 65,419 1,722 - - - - - - 
1972 1,904 - 20,350 484 2,602 456 1,028 - 761 700 
1973 3,864 6,131 19,533    633 2,556 1,358 1,042 14,000 2,343 5,786 
1974 2,803 5,406 8,647    380 4,557 2,651  1,050 8,000 741 3,138 
1975 1,681 5,965 11,244    423 3,014 2,717  1,072 22,000 2,432 7,794 
1976 2,301 4,781 955 74 3,860 -  1,098 26,000 238 1,498 
1977 2,679 - 987      - 3,490 -  1,100 2,000 559 3,474 
1978 660 - 1,266 - 1,973 - - - 1,359 - 
1979 1,037 - 4,985 - 353 - - - 1,341 11,280 

(a) Small-scale river improvement

  

(b) Sewage works

(c) Shared well

  

(d) Water suply works

Fig. 1. The annual results and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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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정비의 경우 앞서 언급한 첫째, 둘째, 셋째

의 내용과 부합되는 사업으로 유역종합 치수계획에서 

계획된 물량을 훨씬 상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

며, 이러한 점은 홍수피해 주요 발생지임에도 불구하

고 비법정 하천으로 미관리 대상이었던 소하천/지방

하천 개수율 향상에 크게 기여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

로 증명하는 것이다.

‘분류식 하수도 시설기준 및 유지보수기준 개정 보

고서(환경부, 2007)에 따르면 1960년대 초반까지 합류

식 관거 보급실적은 600 km 이내로 매우 미비한 상태

였고, 1976년에는 청계천(중랑)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후 지속적인 하수도 보급이 시행되었으며, 1979년말 

합류식관거 위주로 약 10,000 km의 관거가 보급되었

다. 또한 1971년 하수관거 총 연장은 약 4,100 km에서 

1979년 하수관거 총연장 약 10,000 km로 증가 하였으

며, 같은 기간동안 새마을 운동의 하수로 개수 및 보

수 연장은 총 17,717 km 달하며 이는 농촌지역의 하

수관거 보급률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의미한다.

3.2 공동우물 및 간이급수시설과 상수도 보급의 관계

앞서 산정한 공동우물과 간이급수시설의 연차별 누

적 실적을 이용하여 같은 기간 내(1971년~1979년) 상

수도 보급률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공동우물과 간이급수시설 모두 음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각의 결정계수 값은 

0.6과 0.12로 나타났다. 공동우물과 간이급수시설이 

상수도 보급률과의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특히 농촌지역에서 더 

많은 공동우물과 간이급수시설이 사용되었으며,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농

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 있었음을 간

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현재 상수도 보급

률이 100%에 가깝지만 이 또한 주로 도시지역에 한한 

것이며, 섬 지역 이나 주요 사회인프라 시설과 다소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아직도 간이급수시설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상수도 보급률이 낮았던 1970년대에는 공동우물 및 

간이급수시설은 용수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시

설 이였으며, 이는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고, 농촌지역 소득증대에 이바지하였음을 간접적으

로 추론할 수 있다.

3.3 농업용수 확보 관련성과

농업용수 확보는 농촌지역에서 농산물 생산을 통한 

경제적 성과를 이룩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

한 요소이다. 즉 농업용수 확보는 작물의 생산량과 직

결되는 것으로 농업용수의 확보 없이는 농촌지역의 

생활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

유로 인하여 새마을 운동에서는 천수답을 수리안전답

화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농촌지역의 

(a) Water supply ratio as a function of simple water 
supply facilities

  

(b) Water supply ratio as a function of number of shared wells

Fig. 2. Relation between water supply ratio and simple water supply facilities and the number of shared wells by the Saemaul
Un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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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득 증대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Figure 3>은 1974년부터 1990년대까지의 경지면적 

및 수리안전답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새마을 운동

기간 동안 수리안전답 확보실적이 증가하며 1975년에서 

1977년 동안 평균 84%를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새마을운동 전체기간 동안

의 수리안전답 확보실적의 추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는 안

정적인 용수확보가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해서

는 천수답을 수리안전답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Figure 4>는 이러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회귀식의 결정계수 값도 0.94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리안전답 증가에 따른 농가소득의 증가는 

아주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연도별 수

리안전답의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농가소득의 증가

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통

한 농작물 생산량의 증대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

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Fig. 3. Change of cultivating area and well-irrigated paddy.

Fig. 4. The relation of per-household income and well-irrigated paddy in rur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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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하천 개수율 관련성과

새마을 운동기간 중 체계적으로 정리된 하천 개수

율 자료가 미비하여 1970년~1980년대 시도별 통계연보

자료를 종합하여 자료를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서울특별시, 1970~1980; 경기도, 1970~1980; 경상남도, 

1970~1979; 경상북도, 1970~1980; 전라남도, 1970~1980; 

전라북도, 1970~1980; 충청남도, 1970~1980; 충청북도, 

1972~1980, 대구, 1970~1980; 부산, 1970~1980). 새마을 

운동에서 주로 수행한 작업은 주로 마을과 연결된 소

하천에 국한되어 있지만 소하천의 개수율을 높이는 

것은 실제 홍수피해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07년 전체 자연재패 피해액 중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피해액 비율은 10.5%인 반면 전체 자연피

해 피해액중 소하천의 피해액 비율은 9.9% 였으며(소

방방재청, 2007), 2013년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 중 국

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피해액 비율은 11.8% 였으며, 

소하천의 피해액 비율은 15.9%로 국가 및 지방하천의 

비율을 상회하고 있다(소방방재청, 2013). 또한 2008

년 말을 기준으로 국가하천의 개수율이 96%이상인 

반면 소하천의 개수율은 38.9%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 소하천 개수율은 43.8%로 그

다지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수진, 2012). 

즉 재정투입 비중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집중되는 

반면 실제 피해액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 발생

하는 피해액에 상응하거나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소하

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새마을 운동기간 

동안 시행했던 소하천 정비의 비율이 현재 소하천 개

수율 비율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

인 할 수 있는 대목이다. <Figure 5>의 결과는 이러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농촌지역 수자원개발 

및 농민소득에 영향을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과거자료를 수집하여 다각도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차별로 수자원관련 항목에 대한 자료

를 수집하여 정리하였고, 하천개수율을 분석하기 위

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 자료 및 각 시도별 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이러한 자

료를 이용하여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공동우물, 간이

급수시설과 상수도 보급률과의 상관관계를 평가하였

으며, 하수도 개보수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의 하수도 

보급률에 관한 기여도를 추정하였다. 농가소득에 직

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수리안전답 확보에 따른 농가

소득 증대를 분석하여 수자원 개발이 농민소득에 영

향을 미쳤다는 것을 평가하였으며,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소하천 개수율의 기여도를 평가하였다. 이를 통

해 새마을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인 1972년부터 

1975년까지 하수로개보수, 간이급수시설, 수리안전답, 

소하천 정비 사업의 많은 실적을 확인 할 수 있었으

며, 공동우물의 경우 새마을 가꾸기 사업 초창기에 많

은 사업을 진행하고 후반기로 갈수록 간이급수시설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소하천 정비사

업의 경우도 유역종합치수계획 사업의 계획된 물량보

다 훨씬 상회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이는 전국의 

하천개수율 증대에 높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공동우물 및 간이급수시설과의 상수도 보

(a) Ratio of small-scale river improvement
  

(b) Ratio of regional-scale river improvement and 
contribution from the Saemaul Undong

Fig. 5. Level of contribution of river improvemen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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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의 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수도보급이 도시지

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농촌지역은 대체수

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농업용수 확

보방안인 수리안전답 사업비율과 농가소득에 관한 분

석을 수행한 결과 수리안전답 사업으로 인한 농가소

득 증대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마지막으로 하천개수율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결

과 새마을 운동기간 시행했던 소하천 정비가 현재 소

하천 개수율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비록 자료의 연도별 불연속성 및 작성기

관, 작성항목의 비일관성(통계연보의 경우 새마을 관

련 작성 지방기관마다 다른 항목으로 작성되었음) 자

료항목 값의 누락으로 인한 연구의 한계가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새마을 운동으로 인한 수자원개발의 기

여도와 함께 농가소득에 미친 직·간접적인 영향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개도국의 새마을 운동 사업 

전수에 있어 용수공급을 비롯한 수자원사업의 기여도

를 바탕으로 물 관련 산업을 우선순위로 채택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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