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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환경협약  

1. 기후변화 협약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모든 온실가스의 인위적인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 

 2.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보호협약(CITES) 

   멸종위기동물의  학대/살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조약 

 3. 바젤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 

 4. 몬트리올 의정서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적 환경협약  

5. 생물다양성 협약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협약  

6. 런던협약 

   폐기물이나 다른 물질의 투기를 규제하는 해양오염 방지조약 

7. 람사르 협약 

    물새 서식지 보호를 위한 습지보전 국제 협약 

8. 사막화 방지 협약    

 물 분야는 국제 협약이 없음. 지구 공동의 과제이면서 국가의 재산 
 물은 시장의 원리로 접근, 국제적 경쟁 



세계 물포럼(세계 물위원회)  

차수 연도 로고 개최지 슬로건 규모 

1 1997 
 
 

모로코 마라케시 

Vision for Water, Life and the Environment/ 깨끗

한 물을 공급받고 위생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하는 ‘마라케시 선언’ 채택 

63개국 약 500명  
(연인원) 

2 2000 네덜란드 헤이그 
From Vision to Action/ 21세기 안전한 물 확보를  

목표로 하는 ‘헤이그 선언’ 채택 

114개국 약 5,700명 
(연인원) 

3 2003 
일본 교토/시가/ 오

사카 

A Forum with a Difference/ '가상 수자원 포럼', 

 '수자원 음성 프로젝트'와 같은 새로운 개념 도입 

183개국 약 24,000
명 (등록인원) 

4 2006 멕시코 멕시코시티 
Local Action for a Global Challenge/ 장관급 선언

문(148개 정부) 채택 

150개국 약 20,000
명 

5 2009 터키 이스탄불 

Bridging Divides for Water/ - 이스탄불 물 정상선

언 : 

다수 참여국 정상들이 광범위한 행동을 위한 선언문 

- 이스탄불 물 합의 43개 국가 250개 지방정부가 지

방정부를 위한 새로운 협정문 발표 

192개국 약 33,000
명 (연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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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연도 로고 개최지 슬로건 규모 

6 2012 
 

 
프랑스 마르세이유 

Time for Solutions/ - ‘ Platform of Solution’을 구

축 1,400개 이상의 솔루션 수집 - 장관선언문 채택 

145개국(국가정상급 15명, 장차관급 고위 각료 112

명) + 

173개국 약 25,000

명 (연인원) 

7 2015 대한민국 대구경북 

 '미래를 위한 물(Water for Our Future 400여개 섹

션 진행.해외 9개국 정상급대표참석. 

 ‘실행(Implementation)’이라는 핵심가치로 400여 

개의 전문가 회의가 진행됐으며, 16개 대주제에 대

한 ‘실행 로드맵’의 이행 약속과 핵심사항을 담은  

‘대구·경북 실행 확약(DGIC)’을 공표했다. 

168개국 43,000명 

(연인원) 

미래세대를 위한 물,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주요 의제 
수처리기술, 수자원관리기술 등 물 시장의 원리 
유역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국가 물관리 



- 스톡홀름 물 연구소(SIWI)가 주최하는 전 지구적인 물 관련 이슈를 다루는 국제행사로 1991년부터 개최되    

  는 물 관련 국제포럼 

- 세미나, 워크숍, 시상식, 현장견학, Social Event 등으로 구성 

- 전세계 130국가에서 260개 물 관련 기관이 참여하며 2,500여명의 물 관련 국제전문가, 업무종사자, 

시민운동가, 사업가들이  물 관련 경험과 아이디어 교환, 해결방안을 모색 

 스톡홀름 국제 물 주간 SI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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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스톡홀름 국제 물 주간 SIWI 

2017 SIWI 전략페이퍼 
 요약:물위기 해결을 위한 가장 궁극적 길(빈곤 퇴치), 공공과 민간간의 거버넌

스강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시스템을 동일화, 물사용과 관리에 영

향을 미치는 프로세스를 동일화  

 비젼: 물의 가치를 인식, 물이 포괄적으로 공유되고 모두에게 지속가능하게 공

평하게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함.  

 미션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수자원 거버넌스 강화  

 방점 : 전지구적, 대륙별, 국내적으로 지역적으로 물거버넌스 강화  

 2018-2021 전략기간중 SIWI의 역할 :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고, 수자원거버넌스에 관한 SIWI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대화, 정책

을 개선하고, 물 거버넌스 이행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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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환경부·대구시·경북도·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주최 

- 세미나, 워크숍, 시상식, 현장견학, Social Event 등으로 구성 

- 전세계 62국가에서 물 관련 기관, 전문가 1만 3천여명 참가 물 리더 행동강령(Water Leader Action Commitment)을 채택. 

＊일 시 : 2017년 9/20-9/23 (2회) 

＊주 제 :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워터 파트너십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KIWW/ 아시아 국제물주간 AIWW 



국제적 물포럼의 주요 의제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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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음용수 공급을 위한 (유역)거버넌스 논의가 주로 이루어짐  

    - 저평가되는 물의가치 극복, 사회적 약자 배려, 이해당사자 협력증진,  

    - 비효율적인 제도의 극복, 책임성과 투명성 없는 체계 극복 

  지속가능발전목표 6의 달성을 위한 논의활발제 3세계 물의 위생 극복 

  국제적 물 갈등 해소방안 

    - 물은 인권 / 물은 평등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수요관리의 중요성 부각 

  여성들의 높은 참여 비중에 따른 정책방향 모색 

  수돗물에 대한 가치인식  안전한 수돗물  수돗물 음용 증대 



1) 다원화 체계의 물관리 역사 

다양화? 

다원화? 

전문화? 

분산화? 

  

 
 

환경부  
수질>>수량  

(수질 및 생태) 

 
국토해양부  
수량>>수질  

(이수 및 치수)  

지식경제부  
발전용댐관리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용수관리  
수량(이수)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수량(치수 및 재해)  



2) 이치수 중심, 건설의 역사 

• 재해예방과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건설의 역사 

20여개의 다목적댐 건설, 14개 용수댐 건설, 상수도 보급율 99% 

4대강 사업,  16개의 다기능 보 건설 

하천정비사업(생태하천, 고향의 강 사업 등) 95% 

농업용 댐 18,000여개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10여개 부처의 지하수 관리와  비상급수 체계 마련 



3) 개발 및 물 가치 판단에 따른 갈등의 역사 



지자체:지자체
(19)

지자체:정부
(2)

지자체:NGO
(5)

지자체:주민
(11)

지자체:공기업
(6)

지자체:사업자
(2)

주민:공기업
(1)

주민:정부
(2)

주민:사업자
(6)

정부:NGO
(2) 공기업:공기업(1)

지자체:공기업:주민(1)

지자체:NGO:사업(1)

지자체:사업자:주민(1)

지자체:NGO:주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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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단, 물포럼코리아 물분쟁 사례 연구 

물 분쟁이 수리권 갈등, 하천 생태계 파괴 등이 지배적 



개발시대  댐 건설 등으로 안정적인 
수자원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 국민들의 물환경 인식 개선 

국민에 의한 물 관리 체계 개선 
요구 

수자원 기술 개발, 선진화 

수처리 기술 선진화 

수질환경 개선 전문화 등  

상하수도 보급율 세계 최고 수준 

1) 물관리 역사의 성과 



2) 물관리 역사의 한계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원적 추진 
  
• 상하수도시설 가동률저조, 중복 및 과잉 투자 
• 광역상수도에 따른 지방상수원 관리 미흡  
• 부처간, 부서간 이기주의로 정책추진의 혼선  
• 책임행정, 종합적 관리미흡 
• 하천의 비효율적 관리(하천정비 vs 수생태 습지보전) 
• 지역별 예산분배 추진방식으로 물 환경관리 개선효과 미흡  
• 부처별 유사 정책사업 및 관련 연구과제의 중복  
   예) 생태하천 조성사업, 고향의 강 사업 (국토교통부) 
        VS 생태하천 복원사업,오염하천정화사업(환경부)  
        수계관리위원회 VS 하천위원회 
 



1) 분산에서 통합으로 물관리 흐름의 변화 



2) 이치수에서 유역관리로 변화 



3) 개발시대에서 관리시대로 변화 

개발시대와  
관리시대의 구분 

- 상수도 보급율 95% 이상 
- 물수요,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대규모 물개발사업 한계 

구   분 개 발 시 대 관 리 시 대 

정책이념 개발중심 지속가능성 

정책결정 과정 폐쇄적 개방적 

관리영역 행정구역 유역별 

정책결정 중심 공학전문가 공학, 환경, 생태, 정치, 경제  

무게 중심 인간중심 용수공급 인간과 환경 공유 

관리형태 용도 기능별 분리관리 통합 관리 

관리체계 기술적 관리 
환경기반, 기술, 경제, 

사회적 관리 
서울대학교 최지용 교수 발표문 인용 



1) 지속적인 물 갈등 발생 

            

우리나라의 물 갈등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전망 

        -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 우리나라 

계절적 특성으로  인한  불규칙적인 가뭄과 

홍수 

 - 홍수로 인한 수자원관리의 어려움  

- 가뭄으로 인한 수질악화와  취수원 불안 

-노후관로 로 인한 지속적인 누수율 증가 

   (연간 15억톤 규모  누수) 

-물 소비 패턴의 다양화 

-안정된 수자원 확보를 위한  행정 

구역간 갈등이 심화(지역간 불균형) 

 

- 우리나라 통합물관리 체계 미흡 

- 4대강 정비사업,  녹조문제 등 

유지관리 등에 따른 지속적인 갈등 

    -물 부족 해결을 위한 댐건설,          

    광역상수도논란(정부, 지자체,  

     주민, NGO간 물 분쟁 발생) 

         - 물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정체제, 체계 미흡  

          정치적 갈등으로까지  확산  

             (남강댐 사례) 

※ 현실적 상황 ※ 제도적 상황 



2) 국민들의 물에 대한 인식 다변화 

            

국민들의 물에 대한 인식의 다변화 

        - 4대강 특별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따른 지역민들의 반발기금 지원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 강조 

 - 수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화  

  (유람선, 생태체험마을 등) 

- 각종 규제와 보호구역내에서의 경제성  

 도모 

- 수자원(하천, 호소)을 활용한 

  친수공간 요구 증대 

- 하천의 생태성 강조 

  생태하천 복원 사업 

- 건강한 물에 대한 관심 증대 

- 물의 재이용 관심 증대 

-물의 융복합, 통합적 관리 를 위한  

   물관리일원화,  물관리 거버넌스     

   요구 

※ 유역민의 삶의 질 강조 ※ 생태성, 건강성 강조 



3) 물관리 체계 개편의 필요성 

□ 물의 활용방안, 수자원의 개발, 분배 , 

물의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위위해 생태적 

고려는 필수 

 

□ 물 자원확보를 위한 댐증설에 앞서 

수질보전과 유수지 관리에 선 투자 

통합과 분권적 의사결정 수질과 생태를 고려한 물 관리 

유역자치를 위한 물관리 기본법 제정 국가 물관리 일원화 추진 

 

□ 정부의 다원화된 물 조직체계를 개편 

 

□ 각 유역의 물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물 정책을 수립하고,  갈등을 조정 

 

□ 국민들의 참여  방안 

  

물 관리 체계와 체제의 개편 

제 언 



충청남도 2025 물 비전 수립  



충청남도 유역중심의 물 통합관리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체계 



충청남도 물 문제 극복을 위한 중장기 계획 

• 서부지역등 노후관로 개선사업 

• 대청댐계통 Ⅲ 광역상수도사업 
시행(논란)및 물 절약 강화 

•  물 절약 강화 및 폐지 예정  
지방상수원 복원 

• 유역간 수계 연계사업 및 해
수담수화 확충논란 

•  통합적 물관리를 통한 충청
남도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 

•   물의 재이용 확대 및 물관리위
원회 설치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충청남도 물 문제 극복을 위한 주요활동(개략) 

    - 도랑살리기 살리기 활동(윗물살리기) / 2012~2017 / 300개소 

    - 금강비전 추진, 수 환경모니터링 

    - 금강하굿둑 구조 개선을 통한 생태회복 활동 

    -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사업  추진(역간척) 

    -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금강, 삽교호) 

    -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1) 충청남도 유역 거버넌스 활동 방향 수립 



2) 충청남도 성공적 물 거버넌스의 원칙과 목표 수립 

유역관리, 통합관리, 수요관리, 균형배분 등 기술적 원칙과 함께 비용부담 및 
재원마련, 이해당사자 참여, 분권화와 명확한 역할 부여, 독립적인 평가 등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원칙이 중요. 이를 위해서는 물관리 부처간 협력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물  관련  정책부터  집행 , 평가에 
이르기까지 거버넌스의 접근이 필요. 



3) 충청남도 유역 거버넌스 진단 

법, 제도, 예산의 

측면 협력과 신뢰 학습의 측면 

정보, 교육, 

평가의 측면 

• 충청남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는 물 통합관리 체계가 선도적
인 수준 

 

• 그러나 이에 따른 법․제도․
예산은 충분하지 못한 편임. 

 

• 충남 자체적인 준비와 더불
어 물관리일원화, 물관리기본
법 제정, 물 관련 계획 재조정, 
지자체 물 관리 재원 확보 등 
국가 수준의 물 관리 체계 재
편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 

• 합리적 물 관리 거버넌스를 
위해 참여․협력․학습의 기회
를 만들어가는 초기로서, 상
시적인 현장 조직 및 네트워
킹 강화와 학습 및 역량배양 
보완이 필요 

 

• 지역여건 및 문제유형에 따
라 유연한 조직 형태, 다양한 
혁신 실험, 현장조직에 적극
적인 책임과 권한 부여 등이 
가능해야 함. 

•물 관련 체계적인 자료 구축 

 

• 의사결정 및 연구・교육에 
활용 가능한 정보 생산 및 접
근성 향상 

 

• 객관적 평가 기준 및 체계 
마련이 필요 



4) 실질적 유역 거버넌스 구축과 소통체계 강화 

- 현재, 충청남도가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물관리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
고 충청남도지사 직속 형태의 자문기구로 격상 

- 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충청남도 물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공유되어야 함 

가. 제도적 틀 마련 

나. 거버넌스 조직의 지속적 운영 

 -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제도적 기구, 임의적 기구로 나눌 수 있는데, 주로 특정 사안이 발생할 때 가동 
 - 물 관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시스템 정비가 필요함으로 사안별 거버넌스 운영이  
   아닌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가뭄과 홍수 등 물 관련 위기에 닥쳤을 때 현명하게 대처. 

다. 원스톱 거버넌스 운영 

- 거버넌스는 주로 갈등분야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데 정책갈등이 해소된 후에도 새로운 정책의 집행, 시
행, 성과에 대한 평가 등까지 원스톱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할 때 진정한 물 행정의 민주주의가 수립될 수 있
고, 실질적인 협치를 통한 정책 효율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음. 

 라.  주민참여 활성화 및 소유역 협의회 운영 

-  물 거버넌스를 통해 수립된 사업과 예산을  주민들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충청남도 소유역 단위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향후 중권역, 대권역으로 확산 



5) 거버넌스형 소유역 보전운동의 대표적 사례 

충청남도 도랑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충청남도 아름다운 도랑가꾸기 공동체의 발전 

건강한 
생태계 

잘사는 
마을 



건강한 
생태계 

잘사는 
마을 

1. 배경 

   2012년-17년까지 충청남도 도랑살리기. 5년간 90억원을 들여 300개의 도랑을 복원. 성과를 도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한 소유역 기법 도입. 기업들의 참여와 주민들의 자발성 

촉구. 청양 애경산업에서 이에 동참.  

2. 협력기관 

 충청남도의  도랑  및  환경보전  활동을  위해  민 , 관 , 산 , 학이  협력한  거버넌스  형태의  상설적 

협력기구(충청남도, 충남연구원, 도랑살리기추진협의회,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물포럼코리아, 애경산업) 

3. 주요 활동  

 정산농공단지 대기환경 개선, 치성천 유역 수환경, 생태계 개선, 주민의식 개선, 클린마을, 친환경 마을 

발전계획 수립, 상생공동발전 모색 

4. 재원 : 애경산업 사회공헌기부금(8년 8억) / 정부 및 충청남도 지원협의 추진 

5. 성과 :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민,관,산,학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마을발전모색.  

   충청남도 소재 기업들의 참여 확산계획 



서화천 보전을 위한 민-관-학 협의회 운영 

- 대청호 주요 녹조 발생지역 소옥천 

- 대청호 상류 소옥천(서화천) 비점 저감을 위한 노력 

- 가축분뇨 방치 해결, 축분관리 및 자원화 협의, 친환경농업 협의, 녹조대응 등 

- 금강유역환경청, 옥천군, K-water, 마을대표, 환경NGO, 경축자원화센터 등 참여 



1. 배경  

   서화천은 대청호에 유입되는 대표적인 하천으로 오염원이 가장 심한 하천. 가축분뇨로 인한 토양오염,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추소리 일대 녹조를 유발. 서화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2. 협력기관  

 금강유역환경청, 옥천군, K-water, 환경단체, 주민대표, 기업, 전문가 등이 협력함(2015년→) 

3. 활동내용  

 가축분뇨 관리 및 수거, 적정시비 교육, 유휴지 경작 관리, 도랑살리기, 주민교육, 마을 만들기 등 

4. 재원  :  금강수계관리기금 

5. 성과 : 하천살리기를 넘어 유역개념의 물관리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진행함.  

  대청호 상수원을 중심으로 확산추세에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주도하는 서화천 TFT 구성 중 

  제도적, 비제도적 개선방안 수립, 실질적 거버넌스 운영, 향후 중권역, 대권역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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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위원회의 기능과 수리권 조정

      김성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公法學)

1. 물관리기본법상 권역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정우택안)

제20조(권역위원회의 구성) ① 권역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권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부
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권역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권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
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해당 권역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물관리 
업무의 경험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각 1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물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
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물관리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물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1조(권역위원회의 기능) 권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8조에 따른 권역물관리기본계획
  2. 제30조에 따른 해당 권역의 물관리 관련 계획
  3. 제32조에 따른 권역 안의 물배분
  4. 제35조에 따른 권역 안에서 발생한 물분쟁 조정(제19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권역내의 물관리와 관련하여 권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권역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제34조(물 사용의 허가) ①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
아야 한다.
  ② 「민법」 제231조 및 제234조에 따라 하천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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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제20대 국회에 7건의 물관리기본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법안이 국가물관
리위원회와 유역별 내지 권역별 물관리위원회의 구성에는 민간부문이 주도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특히 정우택 법안의 경우). 이러한 半民半官위원회가 공적 의사를 결정하
고 집행하는 경우 헌법상 의회민주주의원리와 행정의 책임성 문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민간부문 중심의 거버넌스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헌법이론적인 문제
를 규명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1) 민주적 정당성과 규제된 자율규제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용어는 ‘민주주의’와 ‘정당성’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개
념이다. 여기에서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체적으로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로서 국가적 의사결정의 주체와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일치
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서 정당성이라는 의미는 이와 같이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주체적으로 국가의 주요정책이나 사안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만 그것이 정당
한 것으로 받아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독재자 
개인이나 소수의 지배자 등 비정상적인 독과점 형태로 이루어진 공적 의사결정은 민
주주주의 원리에 반하고 정당성을 가지지도 못한다. 

다만, 헌법 제1조 제2항으로부터 유래하는 국민주권주의와 우리 헌법 도처에서 산재
하는 민주주의원리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직접 국가의 기관으로서 주체적인 의사를 결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오늘날 현대국가에서는 주권자인 국
민이 대통령이나 국회 등 통치권능을 행사하는 대의기관을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회권력, 내지 행정권력이 국민을 대위하여 통치하는 
의회민주주의, 대의제와 같은 간접민주주의 형태가 보편적이다. 오늘날 민주적 정당성
이라는 의미는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권력이 국가의 주요정책이나 사안을 주
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선거와 대의제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
는 핵심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권력에 의한 주체적 결정뿐만 아니라 다음 선거까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유
지하는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상 민주적 정당성의 원칙에서 볼 때 물관리기본법안에서 제시된 국가
위원회와 유역위원회의 거버넌스가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최적
의 의사결정을 이끌어낸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권력이 임명한 
공공부문의 공무원 위원이 민간부문의 위원들과 같이 과반수 이하를 점하게 되고, 더
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모두 민간무문의 위원들을 보임함에 따라서 문제가 제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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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더욱이 국가위원회나 권역위원회는 단순한 자문이나 심의를 위한 기관이 아
니라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의 문제는 보다 첨예한 측면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국가위원회나 권역위원회에 참여
하는 민간위원들이 사회 전체로 볼 때 대표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며 그에 따라서 일
정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하여 보다 협치에 근접한 
의사결정을 지향하는 것은 국가와 민간이 수행하는 역할과 책임을 분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많은 공적 과제들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정부 등 공공부문이 공동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
정을 독점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또한 바람직스러운 것도 아니다. 하천과 물
을 관리한다는 것 역시 국가와 공공부문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경우 정부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으며, 4대강 사업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
라서 일단 정부와 공공부문은 의사결정의 독점적 지위를 지양하고 민간부문의 주도권
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그들과 협력적 관계를 모색한다. 

그리고 물관리와 같이 공동체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체들이 혼재하는 경우 
일단 그 업무에 대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결정이나 규제활동을 지켜보면서 공공부
문은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의 예방과 차단에 주력한다. 이른바 사회의 자율규제 내
지 결정기제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그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간부문의 자율결정 내지 규제의 기제들은 국가의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규제로부터 완전히 일탈하거나 자유로운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으
나, 엄연히 대통령에 소속한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통제를 받으며, 인사나 예산·재정문
제에 있어서도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상의 제약
을 받는다. 이와 같이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도 대통령제 국가에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일정한 운영방식과 형
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른바 “국가에 의하여 규제된 사회의 자율규제”라는 틀을 벗
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2) 독일 물조합(Wasserverbände) 거버넌스에 대한 연방행정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
의 논쟁

민간중심의 거버넌스가 가지는 근본적인 헌법적 문제는 독일의 경우에도 치열한 논쟁
의 대상이 되었다. 독일의 경우 물조합(Wasserverbände)은 공법상 법인으로서 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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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업무라는 공적 과제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대부분 토지소유자 등이 주
류를 이루고 있는 일종의 민간조직으로서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집행한
다. 물관리 업무의 일부를 이와 같은 半民조직에 위임한 것은 물조합의 독자성과 전
문성을 활용하여 물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물조합 인적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결핍 문제에 대하여 연방행정법원은 물조합법의 관련 조항에 
대하여 헌법상 민주주의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연방헌법재
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행정법원과는 대조적으로 
당해 관련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공법상의 법인과 같은 자율적인 조직은 
기능적 자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원리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으
로서 최종적으로 헌법상 민주주의원리의 수준을 구체화한다. 공법상 법인 등 국가의 
간접행정조직들은 모두 입법자가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그 조직, 형태, 기관, 업무 등
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입법에 그 정당성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의회는 이러한 자율적 조직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당
한 정도의 입법형성권을 행사한다. 특히 입법을 통하여 자율적 조직체의 업무 법위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이러한 조직체가 역사적인 경험에 의하여 그 효율성과 정당성이 
확인되었으며, 전통적으로 이러한 사실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다만,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율적 조직이 역사적으로나 헌법적으로 정당성의 기초 위에 
서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이러한 자율적 조직체가 수행하는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특
정한 분파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민주주의원리로부터 이
러한 자율적 조직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입법자에게 세세하고 구체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민주주의원리는 입법자에게 이러한 자율적 조직체가 구속력을 
가지는 공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수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
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1문에 규정된 민주주의원리는 이와 같
은 자율적인 조직체가 행사하는 공적이고 행정적인 조치들에 대하여 선출된 권력인 
의회와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한 국가행정조직의 전반적인 영향력 내에서 통제될 수 
있는 것이면 헌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선출된 권력의 전반적인 영향
력이라는 것은 - 다시 말하는 것이지만 - 이와 같은 자율적 조직의 업무와 권한이 의
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선출된 권력과 그가 위임한 
행정부와 같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국가기관이 적절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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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실현에 그 뿌리를 두지 않는 
그 어떠한 자율적인 조직이라도 공적인 의사결정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민
주주의원리에 반한다는 전통적인 정당성모델을 지나치게 형식논리적인 것으로 반박한 
것이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논증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학자들 간에 갑론을박이 있었
지만 결국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민간중심의 거버넌스 조직과 민주주의원
리와의 관계는 논쟁의 적실성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물조합 역시 그 존재의 정당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고 있다. 

결국 국가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
록 보장하며, 관련되는 헌법과 법률규정은 혹여 민간부문의 자율결정과 규제가 선거
에 의하여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적 규제와 통제는 과거와는 달리 직접적·구체적·개별적 
방식을 지양하고 무엇이 공동체의 민복과 공동선을 실현하는데 효과적인가를 고민하
면서 보다 스마트한 방향으로 변화한다. 바로 협치를 위한 거버넌스는 이러한 스마트
한 규제방식을 지향하는 행정조직법상의 원리인 것이다. 

3. 수리권의 개념과 종류

1) 민법상의 수리권, 관행수리권

수리권은 문자 그대로 물을 이용하는 권리이다. 그런데 수리권이라는 개념은 실정법
상 정의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하천의 연안이나 호소, 보, 저수지 
등에서 물을 사용하는 권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른바 관행수리권, 공유하천 용
수권이 바로 그것이다. 전통적으로 물의 이용관계는 민법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
권의 한계, 제211조 이하에서 규정되고 있다. 그런데 민법은 물의 이용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을 중심으로 법적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제
212조는 토지소유권의 내용으로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
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여 지표수와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를 토지소유권에서 찾
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민법에서 수리권을 토지소유권과 연계시키고 있는 규정은 도처에서 발견 수 있으며 
제221조는 토지소유자가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내리는 물을 막을 수 없으며(제
1항), 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
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이와 같
이 민법은 물의 사용권을 토지소유자의 권리의 내용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한 
편, 다른 한편으로는 상린관계에서 일종의 연안권으로서의 수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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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31조가 바로 그것인데,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제1항). 그리고 제234조는 용수권에 대한 다른 관습이 있으면 민법상의 용수권에 우
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서 보나 저수지, 둑 등에 저수된 물에 대하여 인근 거
주자들의 오랜 관행이 존재하고 이를 일종의 법률관계로 인식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이른바 관행수리권을 민법상의 수리권에 우선시키고 있다. 오늘날 수자원에 대한 국
가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의무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민법상 토지소유권에 부종
하는 수리권이라는 것도 성립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이 연안권으로서의 
공유하천용수권과 그 정체가 불명한 관행수리권까지 규정함으로서 수자원 보호와 물
의 이용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은 정점에 이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의 연안권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외오리보가 설치된 하천은 공유하천이라는 것이고, 
위 외오리보는 1927년 조선하천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그 지역의 경작자들이 몽리답
의 관개를 위하여 위 하천에 나무와 돌등을 쌓아 물을 막아 설치한 것으로서 그 후 
왜정 때에 현재와 같은 형태의 콩크리트보가 형성되었으며, 신청인을 포함한 경작자
들은 위 보가 설치된 이래 위 보로부터 인수하여 답을 경작하여 왔다는 것이니, 그렇
다면, 공유하천에 설치된 이 사건 보에서 신청인 소유의 농지에 관개하기 위하여 인
수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농지의 소유자인 신청인은 농지의 관개에 필
요한 한도내에서 용수권이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다527 
판결)

2) 토지소유권과 수리권과의 구별  

토지를 소유한 자가 자신의 토지의 지표나 지하에 흐르는 물에 대한 수리권을 가진다
는 법리는 국가가 희소한 공공재로서 물에 대한 관리를 본격화하면서 이미 극복된 제
도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나라이건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물에 대한 이용과 관련한 법
적 관계를 분리하여 이를 개인과 개인간의 법률관계인 사법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물
사용자간의 공법관계로 이해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안권에 토대를 둔 수리권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물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합리적인 물관리 정책에 역
행하지 않도록 하천법이나 관련 법률이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수리권의 발
전단계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연방 물관리법(Bundeswasserhaushaltsgesetz)의 수리권 발전과
정을 보면 이러한 측면에 두드러진다. 독일 연방 물관리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취



- 7 -

지는 독일의 모든 하천을 공법상 이용관계의 틀 속으로 법제화 하는 것이다. 하천에 
대한 공법적 이용관계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 물에 대한 이용권으로서의 수리권이 민
법이나 관습법을 비롯하여 그 어떤 다른 이용형태를 원칙적으로 존재하거나 인정할 
수 없으며, 국가의 행정기관에 의한 관리와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이미 오래 전부터 물을 대상으로 하여 이와 같은 이른바 전 근대적
인 관습법적 이용관계가 계속되어 왔지만 19세기에 이르러서 이와 같은 공법적 이용
관계가 정착되었으며, 도처에 산재했던 水法적 재산권 관계가 공물의 이용관계로 전
환되었다. 이와 같은 프레임의 변화를 반영한 조항이 물관리법 제4조 제3항이다. 이
에 의하면 하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하천수를 이용하
거나 하천에 대한 공사 등 性狀 변화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여, 
하천부지의 개인적 소유권과 하천수의 이용, 하천공사 등 공법적인 문제를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하천부지에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하천수의 이용이나 하
천공사 등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하수와 관련해서도 독일연방헌
법재판소는 이른바 골재채취결정(Naßauskiesungs-Beschluß)에서 지하수가 희소한 
자원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이용관계를 공법적인 성격으
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독일의 경우 과거 물에 대한 私法적 이용관계를 재산권의 
내용으로부터 인정되는 당연한 권리라는 관념을 불식하고 희소한 수자원에 대한 국가
적 보호를 강조하고 그 이용에 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구하면서 점차적으로 공법적인 
이용관계로 대체해간 것이다. 그 결과 국가로부터 하가 등을 받아 물을 이용하는 공
법상의 수리권에 대하여 과거 민법이나 관습법에 의한 수리권은 그 대항력을 상실하
였다.

이러한 독일의 수리권에 대한 역사적 변천과정은 우리나라의 수리권을 이해하고 정립
하는데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민법이나 관습법에 의한 수리
권이 전적으로 의미가 없다거나 상실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공법상의 수리권이 광
범위한 영역에 미치게 되면서 매우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 권리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 민법상 용수에 대한 권리나 토지소유자의 물에 대한 
사용은 대부분 농업용수의 사용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권리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관행적인 물사용에 대하여 아직 실정법규가 아직 이 문제를 규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반사적인 이익 내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며 헌법상 보
호되는 재산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농업용수에 대한 관행적인 물사용 관계는 향후 하천법이나 관련 공법적인 규정
에 따라서 일정 부분 허가사용으로 전환하거나 기득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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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져 있다. 이러한 이른바 기득수리권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
법자의 상당한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입법정책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09년 독일 연방 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독일민법전의 재산권 조항인 제65조가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원래 이 조항은 1900년 
독일 민법전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각 주의 입법에 의하여 당시까지 존재하였던 물과 
관련된 사법상의 규정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 조항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과거의 사법상 수리권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관행수리권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도 검토하였지만 여기서 말하는 관행
수리권이라는 것도 하천 등에 흐르는 물을 분리하여 저수지나 콘크리이트 등을 사용
하여 보를 설치, 여기에 물을 저수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잇을 정도의 특정된 상
태의 물사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이와 같이 물에 대한 배타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물권적 효력을 가지는 관행수리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런데 저수지나 보에 하천수로부터 분리한 물을 가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
한 물은 결국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등과 같인 하천의 유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 
관개용수로서 의미와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961년 하천법의 시행 이
후에 허가수리권이 일반화된 상태에서 그 독자성을 계속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독일과 같이 실정법
의 명시적 조항을 통하여 민법상의 관행수리권이나 공유하천용수권과 같은 연안권을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민법상의 수리권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
다. 

3) 하천법, 지하수법상의 허가수리권

(1) 의의

하천법이나 지하수법은 지표수나 지하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얻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 문헌에서는 이를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허가
수리권이라고 부르고 있다. 1961년 하천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미 허가를 받은 이른바 
기득수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허가수리권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기
득수리권이라는 용어는 1961년 하천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서 하천수의 사용에 대
한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973년 소양강댐 등 1970년대 다목적 댐의 건
설 이전에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이는 자연하천의 하천수와 인
공으로 조성된 댐용수의 사용을 구별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허가수리권 또는 기득수리권이 과연 공법상 상대방에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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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배타적 권리를 설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론하기로 한다. 하천법 제50조에 의
하여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1항), 시·도
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5
항). 지하수법 역시 지하수의 사용에 대한 허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7조 제1항), 시장·군
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
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
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제30조의3 제1항). 

하천수나 지하수는 모두 자연공물로서 그 이용관계는 일종의 행정재산으로서 공용물
에 대한 특별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하천법이나 지하수법은 하천수나 
지하수의 사용에 대한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관할 행정청은 허가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책적 재량권을 가진다. 
다시 말하자면, 하천수나 지하수 사용허가를 받는다는 의미는 누구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으나 환경이나 수자원 보호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를 일반적·상대적으로 금지하고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위와 같은 공익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 하에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하천수와 지하수를 적법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강학상 허가와는 구별된다. 

하천수나 지하수에 대한 사용허가는 상대방에게 하천수와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일종의 권리의 형성행위로서 설권행위에 해당한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다만, 하
천법과 지하수법에 의한 하천수 등의 사용허가가 일반적으로 강학상 특허처분으로서 
상대방에게 공법상 일정한 배타적인 권리(여기에서는 수리권)를 설정하는 형성적인 행
위인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제기되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오히려 하천수와 지하수의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수리권을 설정하는 것보
다는 허가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정책적 판단과 재량이 보다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
이다. 실제로 하천수 사용허가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홍수통제소는 
기준갈수량, 하천유지유량, 환경유지유량 등과 기 하가를 받은 물량, 하천수의 부존상
태와 예상되는 유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 하천수 허가를 받은 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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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허가의 권리성

하천수 사용신청을 한 상대방에 대한 특허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리권은 배타성
과 강제성을 가지는 권리인가? 이 문제는 하천수와 지하수 사용허가는 물론 본 연구
가 중심적으로 다루게 될 보의 물에 대한 사용과 관련하여 상당한 함의를 가지고 있
다. 현행 하천법상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하여 7억톤 이상 상당한 저수량을 가
지고 있는 다기능 보의 저수는 하천수에 해당하므로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사
용허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천수 등에 대한 사용허가
는 특허로서 상대방에게 배타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기득수리
권의 경우에도 동일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된 하천 수량을 배타적으로 그리고 독
점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하천수 사용허가로 인하여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는 그 권리적 성격이 미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홍수통제소 등 하천관리청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
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하여 부관에 의한 허가 내용의 조정, 허가
물량의 일부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에 의한 허가 내용의 조정행
위는 국가의 수자원 관리라는 고양된 공익달성을 위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는 상대방의 신뢰보호가 인정되기 어렵고 신뢰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정책적인 보상과 
같은 보상보호의 수단을 고려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하천법 제53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
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준지
점에서의 하천유지유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
가수량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허가된 하천수의 사용이 곤란하게 된 경
우(제1항). 

하천수의 사용조정에 따라서 상대방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보상이 필요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천법 규정이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하천수 사용허가로 인한 
권리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를 가사 헌법상 재산권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로 인한 손실보상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제23조 제1항 제2문이나 제2항의 문제로 보아 입법형성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하천법이나 지하수법의 수리권은 ‘권리’라
기 보다는 행정청의 허가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량의 하천수 내지 지하수를 행정청이 
부관 등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내지 허가된 물량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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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정확한 이해일 것이다. 

이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권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하여 각 배출업체에 할당처분이라는 일종의 특허
처분에 따라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흔히 실무적으로 ‘온실가스배출권’이라고 부
르는데, 이것이 과연 공법상 진정한 권리성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위 법은 “온실가스 배출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으나 정작 제2조 
제3호에서 배출권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4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
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결국 특허처분에 따라서 상대방 배출업체가 가지는 법적 지위를 배출권이라고 표현하
고 있지만, 이는 진정한 공법상의 권리라기 보다는 행정청이 처분을 통하여 허용한 
배출량을 배출할 수 있는 공법상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출량에 대한 행정청의 사
후조정이나 감축 등에 대한 강한 권한이 인정될 수 있다. 

B. 하천수 사용허가로 인한 수리권은 재산권인가?

하천수 사용허가나 지하수 사용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은 아직 없는 상태이지만 
대법원은 하천 점용허가로 인한 상대방의 법적지위 및 재산권성 여부에 대하여 다소 
엇갈리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특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상대방
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일반론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유사한 대법원의 판례 및 헌법재판
소의 결정례를 살펴보면 일정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2014년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권을 재산권으로 보고 있다. “하천점
용허가에 따라 해당 하천을 점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하천점용허가권’이라 한다)는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고(대법원 1990. 2. 13.자 89다카23022 결정 등 참조),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하
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그 하천점용허가권을 자유로이 양
도할 수 있고 하천점용허가권에 대하여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이
와 같은 하천점용허가권의 내용 및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하천점용허가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
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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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강학상 순수한 허가에 해당하는 어업허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그 재산
권성을 인정하는 판시를 하고 있다. “어업허가는 일정한 종류의 어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였다가 일정한 경우 이를 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어업면허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어업권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기는 하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에 따
라 해당 어업을 함으로써 재산적인 이익을 얻는 면에서 보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해당 어업을 할 수 있는 지위는 재산권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고, 수산업법이 1990. 
8. 1.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어업허가의 취소·제한·정지 등의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규
정을 두고 있지 않았지만, 1988. 4. 2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그 제25조의2에 허가어업의 폐지·휴업 또는 피해에 대한 손실의 
평가규정이 마련되었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 면허어
업권자 내지는 입어자에 관한 손실보상을 규정한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
률 제59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
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 취지를 종합하
여 보면, 적법한 어업허가를 받고 허가어업에 종사하던 중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
으로 피해를 입게되는 어민들이 있는 경우 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서는 위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은 어민들에게 손실
보상을 하여 줄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법원은 2015년 판결을 통하여 하천점용허가로 인한 하천점용허
가권의 경우 재산권을 설정과 이전 등에 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성립요건인 경
우에는 이를 재산권으로 볼 수 있지만, 단순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등록 등을 요
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그 재산권성을 부인하고 있다.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
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
에 관한 규정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질권·저당권 및 
전세권을 제외한다)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의 설정과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이 되어 있는 재산권을 말하고, 단순히 행
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등록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선장을 
설치하여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갑이 을로부터 돈을 차
용하면서 을과 하천점용허가 및 유선장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을이 
하천점용허가의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하자 관할 시장이 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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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할 시장은 갑 명의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와 승계사실 증명
에 관한 서류가 위조되는 등으로 승계의 효력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승계처분을 하면 되는 점,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은 허가가 있
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에 불과하고, 하천의 점용
허가권은 재산권의 설정과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
이 되어 있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에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위
법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7404 판결). 

대법원은 2016년 동일한 어업허가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달리 그 재산권성을 아래와 
같이 부인하고 있다.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가 수리된 자가 갖는 어업에 대한 
재산적 이익은 공유수면에서 자유로이 생존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수 있는 지위로
서 어업허가취득이나 수산동식물의 포획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 
재산권처럼 보호가치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어업권의 특성과 행사 방식 
등에 비추어 재산권의 행사가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므로 입법자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되는 점, 구 수산업법이 손실보상 없이 어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수산자원의 보존 또는 국방상 필요 등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큰 경우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허가 또는 신고 어업과는 달리 면허어업은 
해조류양식어업 등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조업이 제한되는 해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조
업이 불가능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제외사유로 삼지 않는 등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
와 특성 및 내용에 따라 보상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수산업
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허가·신고 어업에 대하여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는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5호)와 달리 손실보상 없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
한 것이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을 발생
시키는 등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조항이 헌법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62261 판결). 

헌법재판소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처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상대
방의 법적 지위는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
장을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 경매 등으로 체육시설업의 필
수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기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더 이상 사업계획승인을 자
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으므로 사적유용성이 인정될 수 없고, 기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운영할 체육시설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사업계획승인권을 보유할 규범적 
이익도 없어 필수시설의 경락인에게 위 승인권을 양도해야만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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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업계획승인권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보유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사업계획승인은 해당 체육시설이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는지를 비롯한 제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승인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어떠한 재
산적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사업계획승인권은 헌법상 보
호되는 재산권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2010. 4. 29. 2007헌바40, 반대의견 있음).

4) 독일 연방 물관리법상의 허가사용

(1) 허가사용의 원칙

우리나라의 하천법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경우 연방 물관리법에서는 
모든 하천수 사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관할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 물관리법 제8조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령된 명령 등에서 다르게 정하
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물의 사용행위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는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허가는 우리나
라에서 강학상 이야기하는 일반적, 상대적 금지의 해제라는 소극적인 허가유보라기 
보다는 물 사용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설정해 주는 일종의 설권행위로서 강학
상 특허에 가깝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이 물 사용에 대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수자원의 부존상태, 기
존의 이용관계와 물량, 향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정책적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할 행정청의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지 않는 한 물이용
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는 상대방은 허가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법상의 권리를 갖
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허가(Genehmigung)의 유형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물관리법의 구조에서 특이한 것은 물의 사용에 대한 허가에는 
두 가지 행정처분의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나는 승인(Bewilligung)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허가(Erlaubnis)이다. 승인이나 허가 모두 수익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이른바 물적 행정행위로서 허가는 부동산이나 하천시설이라는 물적 
요소를 통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일반적으로 허가는 상대방에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 자격이나 권능(Befugnis)을 발생시키는데 비하여 승인은 물을 사용
할 수 있는 권리(Recht)를 부여하는 행정처분이다. 

승인의 경우에 그 권리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승인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관할 행정
청을 대상으로 일정한 수질과 양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 15 -

이렇게 볼 때 일반적인 허가와 승인은 적지 않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른바 행정처분의 존속력과 관련하여 양자 간에 일정한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 절차적인 면에서도 구별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승인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절차가 선행하며, 연방 물관리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획확정
절차 또는 승인절차에서는 이의신청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여 일반적인 허가절차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절차가 선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예는 오히려 예외적인 
것으로서 특별하게 규정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리고 승인과 허가는 제3자에 대한 효력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승인의 
경우에는 물관리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른바 私法形成的 효력을 가진다. 사법형
성적 효력이란 승인절차에서 제3자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이상 
승인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법률관계를 부인할 수 없으며, 그에 기속된다. 그리고 관할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한 허가를 한 이후에 일반적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철회를 정당
화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 반면에, 승인의 경우에는 연방 물
관리법 제18조 제2항 제2문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상대방이 물을 일정 기간 사용하
지 않거나 승인된 물량을 상당한 정도로 하회하거나 혹은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등 승
인처분 상대방의 귀책사유 이외에 승인을 철회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허가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나 권능을 부여하는데 그
치지만,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본다. 물관리법 전체를 살펴볼 
때 허가가 보다 일반적인 행정처분이며, 물 사용에 대한 승인은 다소 예외적인 사안
에 대하여 물관리법 제14조 제1항과 같이 특별한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물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승인과 같은 강력한 권리부
여를 위한 처분으로 그 법적 지위를 보장하지 않고는 의도하는 물사용의 목적을 달성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때에 한하여 행정청이 비로소 승인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의 사용과 같은 통상적인 용수사용은 
일반적인 허가의 대상으로서 관할 행정청은 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이 존
재하는 경우 허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
다. 반면에 상대방에게 물에 대한 강력한 수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는 경우는 예를 들어 국민경제상 반드시 필요한 발전, 주운과 같은 高揚된 
공익을 실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허가보다는 물사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확고한 
수리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승인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물관리법은 승인처분에 존속기간이 명시되기는 하지만, 특정한 물
사용의 목적이 국가의 중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승인처분이 30년을 넘
는 장기로 부여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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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요건

독일의 경우에도 하천 내지 하천수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물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허가와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
지만, 이는 행정청의 의무에 합당한 재량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즉 하천과 
하천수의 사용에 대한 허가나 승인은 개별적으로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부여된 특별한 관리재량(Bewirtschaftungsermessen)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개별적인 사안과는 별도로 물관리 행정청은 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수질 등 물관리의 목표설정과 관련하여 이른바 계획재량권을 
가진다. 

이렇게 볼 때 물관리를 위하여 관할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권은 계획재량권과 개별적
인 허가 등에 대한 관리재량권이라는 2단계로 구성된다. 하천수 사용에 대한 허가가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라는 것은 사용신청인이 허가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긴급한 위해가 현실화 하는 등 재량권
의 0으로의 수축 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행정청의 재량권은 유지된다. 독일에
서는 이와 같은 행정청의 물관리 재량은 물관리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방헌법재판소는 더 나아가 물관리법의 재량규정을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서 합헌적인 규정으로 판시하고 있다. 

물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서 하천수 사용으로 인하여 하천수 상태에 부정적인 
변화가 초래되는 경우, 이를 附款 등을 통하여 피하거나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기
타 공법상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 하천관리청은 허가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하천수 상태에 부정적인 변화가 초래된다는 의미는 하천수 
사용이 공공의 복리에 반하거나 기타 물 관련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다. 판례는 하천수 사용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로서 부족한 수량이나 수
질악화 등 주로 물의 이용과 관련된 사유를 거론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
시 이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컨대 하천수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의 권익
을 해하는 경우 등이다. 

5)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하천법이나 독일의 연방 물 관리법상 원칙적
으로 모든 하천수의 사용행위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향후 보수
리권의 설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행정청의 허가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권리로서 
수리권이 성립하는가,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수리권이 헌법상 재산권으로서 보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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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한편 하천점용허가권을 채권이지만 
재산권으로 보는 판결을 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 재산권성을 부인하는 등 다소 
엇갈리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판결은 하천수 사용허가와는 다른 하천 점용허가나 어업허가 등을 대상
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천수 사용허가에도 일정한 시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비교법적인 시각에서 독일의 경우 연방 물관리
법의 하천수 사용허가를 일반적인 허가와 그 권리성이 보다 강화된 승인으로 구분하
고 후자에게 강한 존속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 일정한 손실을 보
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손실의 보상은 승인처분의 존속
을 신뢰한 상대방에게 승인처분을 계속하여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뢰를 금전
적인 보상의 형태로 인정하는 이른바 보상보호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손실보상의 법적인 성격은 우리 식으로 보자면 헌법상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와 이로 인한 정당한 보상을 인정하는 헌법 제23조 제3
항의 보상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분리이론을 취함에 따라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그리고 사회적 기속성을 구체화 하
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과 제2항에 의한 입법형성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보상과도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독일 물관
리법에 승인처분의 철회에 따라서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한 보상을 인정하는 규정은 
이른바 형평성 원칙에 따라 요구되는 입법정책적인 보상, 이른바 구제적 보상조항
(salvatorische Entschädigungsklausel)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보상의 수준이나 방법과 관련하여 헌법상 정당보상원칙에 기속되
는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모든 사항에 다하여 거의 무제한적인 입법재량권을 가지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경우 승인처분 상대방의 수리권 역시 그 
권리성과 재산권성이 결코 강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앞
으로 독일과 같이 입법론적으로 발전이나 주운 등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나 고양된 공
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상적인 허가와는 달리 승인제도를 별도
로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하천수와 지하수에 대하여 일반적인 허가만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 지하수 사용허가 상대방에게 공법상 수리권을 부여
하거나 헌법상의 재산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그 이유
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속성으로서 재산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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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처분권과 사적 유용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일부 외국에서는 행정청의 허가수리권
을 매매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수리권을 유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상
황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에는 허가수리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며, 수리
권 그 자체만을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분권과 사적 유용성
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허가수리권이 토지의 매매나 경락 등으로 
인하여 포괄적으로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경우 매수인이나 경락인 등이 대상 토지를 
취득하는 원가에 허가수리권을 포함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허가 수리권 자체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가 수리권만을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유상양도와 거래문제와 결부된 것으로서 허가 수리권을 취득한 자는 관할 행정
청에게 일정한 행정수수료를 지급하고 하천수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
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하천수 사용허가를 취득함에 있어서 하천의 유지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는 이른바 자기기여를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
에 이를 헌법상 재산권을 보호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일정
한 제도의 창설과 유지에 자기가 금전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헌법상 재산
권으로 보고 이를 보호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04. 6. 24. 2002헌바15). “헌법
재판소는 공법상의 권리가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금전
적 기여를 통하여 취득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여야 한다고 판시하고(헌재 
1995. 7. 21. 94헌바27등, 판례집 7-2, 82, 90),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상의 연
금수급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포함됨을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가입자가 반
환일시금 등 국민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수급자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고, 수급자의 연금보험료라는 자기기여가 있으며,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
에 기여하므로, 공법상의 법적 지위가 사법상의 재산권과 비교될 정도로 강력하여 수
급권의 박탈이 법치국가원리에 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고 할 것이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판례집 12-1, 913, 948-949 참조). 

따라서 허가수리권을 취득한 자가 수리권이라는 제도의 유지를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
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고 헌법상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를 취득하는 단계
에서 개인의 노력과 금전적인 기여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4. 맺는 말

20대 국회에 제출된 7건의 물관리기본법들은 다소 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권역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관리가 유역 내지 
권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 대
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없다. 특히 그 구성과 관련한 거버넌스에 있어서 민
간부문의 참여에 대한 외연을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공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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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정한다는 헌법적 딜레마를 이론적으로 극복하여야 한다. 

또한 권역위원회의 중요한 권한인 동시에 의무가 농업용수를 포함한 수리권, 용수의 
용도와 우선순위 및 배분기준을 포함한 권역안의 물배분이다. 수리권에 대해 많은 논
의가 있으나 법이론적으로 보면 매우 복잡하고 체계화하기 어려운 난제가 수리권 문
제이다. 수리권 역시 피상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깊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민법상의 관행수리권의 양성화는 물론 허가수리권의 법적 성격과 기득수리권의 재조
정에 대한 법리적인 분석과 입법정책적인 대안의 모색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
다. 할 일은 산적한데 하루해는 너무도 빨리 저문다. 물과 관련된 우리의 미래가 불
투명하기는 하지만 그 결과가 결코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기를 기대해 본다. 
unpredictable is not always unreason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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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water resource in Japan and demands 

증발수 
２．３００억ｍ３ 

강수량 

６，４００억ｍ３/연 

수자원・부존량：４，１００억ｍ３/연 

・ 바다로 유출： ３，２７０억ｍ３ 

 

・ 연간사용량：   ８３０억ｍ３ 

 （하천수：８７％、지하수１３％） 
수자원 사용처 

・ 농업용수： ５４７억ｍ３（６６％） 
・ 생활용수： １５７억ｍ３（１９％） 
・ 공업용수： １２６억ｍ３（１５％） 
     出所：国交省水資源部 ３０年間データ 

 



70% of the land in Japan is a mountain  
and forestly 

국토면적：３８만ｋｍ２ 

산지면적：약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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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ver in Japan Outlook 

・급경사인 일본의 하천 

・비는 단시간에 바다로 

     ＜일본 하천 총수：３５，２６０＞ 
・국가 관리: １급하천    １０９수계 １３，９５５ 
・도도부현 관리: ２급하천 ２,７１８수계 ７，０５２ 
・지역 관리: 그 외 하천  ２,５２４수계 １４，２５３ 

일본/3대 하천 

이름 길이 유역면적 

시나노가와 
(信濃川) 

367 ｋｍ 11,900 km2 

도네강(利根川) 322 km 16,842 km2 

이시카리강 
(石狩川) 

268 km 14,330 km2 



 
Total Dam in Japan 3091 site 

 
• 댐높이 랭킹・톱6 
순
위 

댐이름 댐높이
（ｍ） 

형
식 

준공년 

1 구로베(黒部, 토야마） 186 Ａ 1963년 

2 다카세(高瀬, 나가노） 176 Ｒ 1979년 

3 도쿠야마(徳山, 기후） 161 Ｒ 2007년 

4 나라마타(奈良俣, 군마） 158 Ｒ 1990년 

5 오쿠타다미(奥只見, 니가타） 157 Ｇ 1960년 

6 미야가세호(宮ヶ瀬, 
가나가와） 

156 Ｇ 2000년 

형식              댐 비율 
Ａ：아치식 콘크리트 댐     ５０％ 
Ｒ：록필 댐                    １０％ 
Ｇ：중력식 콘크리트 댐   ４０％ 

https://www.google.co.jp/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U5_-Lzq3WAhVCi7wKHVHyB0QQjRwIBw&url=https://www.amazon.co.jp/%E3%82%A8%E3%83%9D%E3%83%83%E3%82%AF%E7%A4%BE-1000%E3%83%94%E3%83%BC%E3%82%B9-%E9%BB%92%E9%83%A8%E3%83%80%E3%83%A0-%E5%AF%8C%E5%B1%B1-50x75cm/dp/B0007THFMU&psig=AFQjCNE9xpSL2gRDhVlIsuZDdxsvI1unqw&ust=1505785427174664
http://www.google.co.jp/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Wkcy2zq3WAhVLabwKHdWyAfAQjRwIBw&url=http://deme.jp/wing/vol014/comet/comet_014.html&psig=AFQjCNEgvvB--BjaXSwXBnHgUBy7KxRMYw&ust=1505785524591251


댐은 최고의 물 교육의 장～댐매니아 급증～ 
 Most effective Water education is Dam sightseeing 

 ＜관광 댐 톱5＞ 

１．미야가세(宮ヶ瀬, 가나가와） 

  도심에서 50킬로미터 

２．구로베(黒部, 도야마） 

３．히요시(日吉, 교토） 

４．나가시마(長島, 시즈오카） 

５．오쿠타다미(奥只見, 

      후쿠시마・니가타） 

미야가세댐: 연간１６０만명 관광객 

히요시댐: 자연과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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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Water resource 

in Japan is 

 rely on Below 
 

１．장마 

２．태풍으로 인한 비 

３．적설（눈 녹은 물） 
로 유지되고 있음 

https://ja.wikipedia.org/wiki/%E3%83%95%E3%82%A1%E3%82%A4%E3%83%AB:Lionrock_2016-08-28_0350Z.png
http://www.google.co.jp/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ved=0ahUKEwjYg6Sk967WAhVFerwKHSmwDXwQjRwIBw&url=http://ikuze-tohoku.jp/ikuze2016-gohoubi/detail.php?category=tourism&id=23&psig=AFQjCNG8H5redMpUUwqILCGXgRztf8VZ9w&ust=1505830768802453


Global warming and water resource of 
Japan 

＊물부족：심각, 지역격차 확대 

＊수질오염：심해짐, 고도처리 급선무 

＊지하수문제：지하수위 감소, 염분화 진행 

＊도시화로 인한 물 문제：심각 

＊온난화로 인한 물 관계 재해가 커지고 있음 

  특히 홍수와 가뭄, 도시형재해, 지역격차 

9 



２．Japan is Major water related disaster  
country  

세계리스크보고서２０１６/유엔대학 

• 지진・태풍・홍수・가뭄・해수면상승의 5대 
항목으로 평가 

• 리스크 톱３는①바누아트、②퉁가、③필리핀 

• 일본의 자연재해 리스크는 세계 17위 

   중국８５위、한국１１３위 

• 미국１２７위、캐나다１４５위、프랑스１５２위 

• ２０１５년 세계 피해액・・６６５억 달러 

• 동일본대지진（２０１１년） 피해액 

           ・・１６９０억 달러 



Recent of flooding damage in Japan 

• 기누가와 제방붕괴（２０１５년９월９일－１１일） 

 

피해지 이바라키, 토치기, 미야기현 
사망        １４명 
옥상침수  ２，４９６동 
옥하침수 １３，１５９동 

태풍18호로 인한 
온대저기압으로 변화 

태풍 17호 

https://www.google.co.jp/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zvayah67WAhWFgLwKHX2eCvUQjRwIBw&url=https://news.yahoo.co.jp/byline/morisayaka/20150912-00049446/&psig=AFQjCNFcxCXFvtTZcHTQ4fKqJaJbBLhXKg&ust=1505800788225961
https://ja.wikipedia.org/wiki/%E3%83%95%E3%82%A1%E3%82%A4%E3%83%AB:Etau_and_Kilo_2015-09-10_0110z.png


Flooding Damage owing to Typhoon 10 
（２０１６년８월） 

• 사망 ４１명 

• 피해상황 

이와테 1,655억엔 

홋가이도 1,082억엔 

아오모리 46억엔 

히마와리8호 
위성영상（8월28일） 

장수명 태풍・발생에서 15일간 

태풍１０호 궤적 

https://ja.wikipedia.org/wiki/%E3%83%95%E3%82%A1%E3%82%A4%E3%83%AB:Lionrock_2016-08-28_0350Z.png
//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7/7c/Lionrock_2016_track.png
http://www.google.co.jp/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inYORja7WAhWDWLwKHf3MAS4QjRwIBw&url=http://www.sting-wl.com/typhoon2016-10.html&psig=AFQjCNH3acnAlCkpXeledr-2Q9lmUj4sfw&ust=1505802375708041
http://blog-imgs-91.fc2.com/m/e/d/med2008/2016831132626.jpg


East Japan great earthquake disaster 
（２０１１년３월１１일１４：４６） 

• 최대피해(명) 

  총 24,598 

사망：15,893 

행방불명：2,553 

사상자：6,152 

한순간에 마을이 사라진 리쿠젠타가타시（사망・행방불명 약２,０００명、피난１６,６００명） 
촬영：글로벌워터재팬 ２０１１년４월２일 



３．Basic low of Water circulaton in Japan 
 

• 물순환 관점에서의 법률 

• 국가의 물 행정 현황 

• 물순환기본법 주요 사항 

• 기본법제정과 사업 기회 

 



Law and viewpoint of water environment 

１） 기존 법률과 법률 체계 
    각각의 목적에 따른 개별법, 자기해석이 주 
２） 하천법・・・・치수 관점이 중심 
３） 수도법, 하수도법・・・・1950년대 중반 제정 
    보급 촉진이 최대 목표 
    현대 사회와의 괴리, 새로운 시점 없음 
４） 지하수법・・・・독자 법률 없음 
５） 물순환목적 법률 없음 
    우수, 지하수, 하수재생수 이용 



Ministries of water administration in Japan 

１） 하천, 수자원, 지하수・・・・・  국토교통성 

２） 관개용수・・・・・・・・・・・・・・・ 농림수산성 

３） 공업용수・・・・・・・・・・・・・・・ 경제산업성 

４） 수도・・・・・・・・・・・・・・・・・・・ 후생노동성 

５） 수도사업（지방공영기업）・・・   총무성 

６） 수질보전, 정화조・・・・・・・・・・ 환경성 

      각각 독립적으로 진화하고 대응 

      물행정이 경직화（법률, 인사, 조직） 

 

      물행정 사령탑 부재！ 

장
래
전
망 



물순환기본법 기본사항 
２０１４년７월１일 시행Water Management of 

In case of Biwa lake and Yodo river 

１） 기본이념 

２） 물순환의 중요성 

３） 물의 공공성 

４） 건전한 물순환에 대한 배려 

５） 유역의 종합적 관리 

６） 물순환에 관한 국제협조 



 
 

Basic low of Water circulation in Japan and 
business chance 
 
 
 

1. 정부의 노력（해외시장 물 비즈니스） 
   ・세계의 물 인프라 투자액 
   ・경제협력 인프라 전략회의 
 
２．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상하수도 통합과 광역화 
   ・민간활력 도입 
   ・물 비즈니스와 국제공헌 
 
３．민간기업의 노력 
   ・상하수도 포괄위탁 
   ・하수슬러지를 활용한 발전사업 
   ・정보화 전략（스마트 워터） 



４．비와코・요도강 수계 유역관리 

일본최대의 호수 
비와호 

오사카만 

교토 

가모가와강 

기즈가와강 

우지강 
요도강 

오사카 

비와호는 일본 최대의  
면적과 저수량을 가진 
담수호 
 
시가현을 집수역으로 하고 
교토부로 흘러 
요도강을 거쳐 오사카로  
 
교토, 오사카, 고베의 
상수원 
 
공장폐수, 가정배수에  
의해 부영양화가 진행되어 
현재, 수질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유역인구 
약１,２００만명 

http://www.google.co.jp/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fvYnU5K3WAhUGXbwKHbglDtEQjRwIBw&url=http://www.homes.co.jp/cont/press/buy/buy_00534/&psig=AFQjCNGSHiX5OYSwybTlx92TXXIQBSp5lQ&ust=1505791485039151
http://www.google.co.jp/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GzcDh5K3WAhWKbrwKHdU3AfQQjRwIBw&url=http://blog.esuteru.com/archives/20003861.html&psig=AFQjCNGSHiX5OYSwybTlx92TXXIQBSp5lQ&ust=1505791485039151


Major water pollutants derived from swage of communities 



Inflow pollutants in Biwa lake 

 



Trends of decline of pollutants in Biwa Lake 
（ＣＯＤ，ＴーＮ，ＴーＰ） 



 
요도유역위원회 

Yodo River basin council established 2001 
(55명으로 위원회 및 부회 구성) 

 

• 비와호부회 

• 요도강부회 

• 이나강부회 

• 전문분야 

치수 

이수・이용 

환경 

문화・경제・
사회 



Yodo River basin council aiming to New Public works model 



Development of Bistro swage works in Japan  



일본물포럼 소개 
About  Us 

• Established as Non-Profit Organization in 2004  to 
succeed Japan’s varieties of stakeholders’ initiatives by 
hosting the 3rd World Water Forum 2003 in Japan 

• Ｔo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water stakeholders 
in Japan and overseas 

• Response to water-related disaster is one of three key 
focus themes   

• Governor of World Water Council since JWF’s 
establishment    

 



JWF at Asia-Pacific Regional scale  

• Secretariat of the Asia Pacific Water Forum (APWF)  

• Provide common platform through Asia-Pacific Water Summit 
(APWS), World Water Forum, & Publications 

 

• Water-related disaster has to be addressed as the highest 
priorities of  national development agenda 



Announcement 

3rd Asia-Pacific Water Summit 
will be held 

• Date:  11 and 12 December 2017 in Yangon, Myanmar 

• Host :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 Asia-Pacific Water 
Forum  (APWF) coordinated by Japan Water Forum 

 

• Theme : Water Secur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ater and Disaster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Welcome your coming!! 

http://www.google.co.jp/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h7KKJkrDWAhUMzLwKHZ_dDrcQjRwIBw&url=http://asiarisingtv.com/study-finds-major-earthquake-threat-south-asia/&psig=AFQjCNFtpA7jClHm4aMEr6QcpcW0lK0WkQ&ust=1505872424625647


Ｗａｔｅｒ Ｅｄｕｃａｔｉｏｎ 
ｂｙ Ｋａｚｕｎａｒｉ ＹＯＳＨＩＭＵＲＡ 

• Ａｐｐｅａｒｒｅｎｃｅ ｏｆ ＴＶ ｐｒｏｇｒａｍｅ in 
Japan and overseas 

 

• Publications 

 

NHK-TV 
 

Books 



ＮＨＫ総合「水の備え大丈夫ですか」 
“雨水を大事に使う” 

水資源を考える 
・雨水 
・地下水（井戸水） 
・表流水（河川水） 
 
地域的なバランス 
を保ち、持続可能な 
水使用を・・・・。 
 

２元給水を進めよう！ 
・飲料用のパイプ 
・雑用水のパイプ（色つき） 
  シドニーでは実施済み 
 
災害に備え水源の多重化（井水、河川水） 



NHK国際放送 NHK World 
News Line ”Water Biz Competition” 

２０１０年１１月４日放送済み 
NHKの海外向けサービス（英語放送）です。 
衛星回線を使い世界に発信されています。 

海外水ビジネス市場 
日本の戦略 
について語りました 



ＮＨＫニュースウォッチ９ 
「目指せ日本型水ビジネス」 
【ＮＨＫ総合テレビ ２０１１年８月１２日】 

 



テレビ東京「ワールド・ビジネス・サテライト」 

特集 “地下水は誰のもの” 
【２０１２年６月１４日放送】 



テレビ東京「未来世紀ジパング」 
沸騰現場の経済学 ＃１３８ 
“世界を救う日本の水ビジネス” 

２０１４年９月８日（月） 午後１０時から１１時放送 



世界に羽ばたく！ニッポンの技術③ 
～世界一きれいな水を作る技術～ 



テレビ東京 「未来世紀ジパン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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テレビ朝日/Abema Prime(ネットＴＶ） 
関東の水不足問題 

  
 

積雪は天然のダムである！ 



水ビジネスに関する参考書物 
１．水ビジネス１１０兆円水市場の攻防 
    出版： 角川書店： 角川Oneテーマ２１ 
    著者： 吉村 和就 
    発行日：２００９年１１月10日 現在第５版刷り発売中 
    定価：７０５円（税別） １７４頁 
 
 
２．水ビジネスに挑む 
    出版： 技術評論社 
    著者： 沖 大幹、吉村 和就 対談形式 
    発行日：２００９年１２月５日 
    定価：１５８０円（税別） ２６１頁 
 
３．水ビジネスの新潮流 （１４回連載のまとめ） 
    出版： 環境新聞社 
    著者： 吉村 和就 
    発行日：２０１１年１月２０日 
    定価：８００円（税別） ７９頁 
 
 



４．ニッポンの水戦略 

   出版： 東洋経済新報社 

   編集：水の安全保障戦略機構 ２６チーム 

   監修： 山田正、吉村 和就、竹村公太郎 

   発行日：２０１１年３月３日 

   定価：２４００円（税別） ２０２頁 

 

５．水に流せない水の話 

   出版： 角川書店 

   著者： 吉村 和就 

   発行日：２０１２年７月２５日 

   定価：５１４円（税別） ２０９頁 

 

６．続・水ビジネスの新潮流 

   出版： 環境新聞社 

   著者： 吉村 和就 

   発行日：２０１２年８月１０日 

   定価：８００円（税別） ７１頁 

 

水ビジネスに関する参考書物 



安全な水なくして未来なし 
No safe water, No future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吉村 和就 

Kazunari YOSHIMURA 

Questions & Comments are welcome to 

http://gwaterjap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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