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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otal Maximum Daily Load program is being implemented, needs for the management and treatment of contaminated

sediment are rising to attain cleaner water resources. In this paper, impacts and management methods of contaminated

sediment were reviewed. Remediation technologies for contaminated sediment including dredging, natural attenuation, in

situ solidification/stabilization, in situ biological remediation, in situ chemical remediation and capping were reviewed.

Integrated remediation scheme was present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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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깨끗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오염퇴적물의 관리 및 처리 필요성이 더욱 높아

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염퇴적물의 발생원과 오염퇴적물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오염퇴적물의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오염퇴적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법으로 준설공법과 자연정화법, 현장고정화/안정화, 생물학적 현

장처리, 화학적 현장처리 공법에 대하여 요약 제시하였다. 또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캡핑공법을 소개하고, 오염퇴

적물 처리를 위한 복합공법의 적용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오염퇴적물, 처리, 관리, 수질 

1. 서 론

산업폐수, 생활오수, 폐기물처리장의 침출수, 도시 및 농

촌의 강우유출수에 포함되어 하천으로 유입된 유기물, 영

양염류, 유해화학물질, 오염 지하수의 유입 등의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은 하류로 운반되다가 비교적 유속이 약한

하천, 호소, 하구, 해양의 바닥에 침전하게 된다(이재수 등,

2003; Wang et al., 2006; Walling et al., 2001). 또한 풍

화된 암석 입자, 수중에 용해되어 있던 광물질·염이 침전

된 입자, 조류나 분해된 입자, 대기 강하물 등이 물, 대기

등에 의하여 운반되거나 수중에서 다양한 생화학적인 반응

에 의해 침전하는데 퇴적물은 이와 같이 침전된 모래, 점

토, 유기물질, 광물질을 말한다(이창희, 유혜진, 1998).

Fig. 1은 수체 내에서 부유물질과 퇴적물, 오염물질의

순환을 개념적으로 보이고 있다. 생태학적으로 퇴적물은

저서생물이 부착 또는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수생태계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퇴적물은 저서생태계 뿐

아니라 수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퇴적된 유기물의 혐

기성 분해는 오염원이며(이창희, 유혜진, 1998). 퇴적물에

부착되어 있는 유해물질은 물리화학적 환경 변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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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적인 반응 과정을 통해 수중으로 재용출되어 수생

생물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에 의한 농축으로 인하여 공공위

생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Abrams and Jarrell, 1995). 지

하수와 지표수는 물의 순환으로 인하여 혼합되는데, 따라

서 오염된 퇴적물은 광역 지하수의 오염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Lensyl et al., 2006). 오염된 퇴적물은 강우, 바람, 배

의 움직임, 저서생물들의 움직임에 의하여 재부유 되거나

물의 흐름에 따라 이동한다(Hammerschmidt et al., 2004).

수체외부 점원, 비점원으로부터 유입된 오염물질은 수

체와 퇴적물 사이에서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

해 교환된다(Santschi et al., 1990). 수체에서 오염원의

유입은 크게 외부 오염원과 내부 오염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내부 오염원으로는 유속이 낮은 수변 지역에 퇴적

된 오염물질과 수체의 바닥에 침전되어 있는 오염물질이

있다. 부유 상태의 오염물질은 침전과 재부유를 통해 내

부 오염원인 퇴적물로부터 교환이 일어나며, 지하수와 수

체간의 흐름이 있는 경우, 퇴적물에서 오염물질의 이동이

발생한다(Lensyl et al., 2005). 수체에서 생물로 옮겨진

오염물질은 생물의 먹이 사슬과 사멸에 의해 퇴적물과 수

체 사이에서 교환하게 된다(Ali et al., 1999). 

이 논문에서는 오염된 퇴적물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

고 처리할 수 있는 정화공법을 고찰,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오염퇴적물의 관리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부터 오염퇴적물 문제가 지

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관리가 수행되었음에도 뚜

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자체적인 평가가 있었다. 이

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것은 오염퇴적

물의 평가가 기형어류 발생, 오염에 강한 종의 출현, 특정

저서생물 종의 사멸 등의 생태학적인 현상에만 의존하였

기 때문에 생태계 및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근거로

설정된 정부차원의 퇴적물 평가기준이 부재하였다는 것이

다(USEPA, 1998).

실제로 퇴적물 오염평가 프로그램마다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된 바 있으나, 퇴적물 오염은 수질오염의 경우와는 달

리 같은 오염물질 농도라 할지라도 지역적인 특성, 퇴적

물 특성, 생물에 의한 이용성 등에 따라 실제 생물에 미

치는 독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환경청은 일반

적인 퇴적물 오염평가를 위해 전 산하기관이 공통으로 사

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화학적, 생물학적 분석방법을 지

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Fig. 2는 미환경청과 산하기관의

다단계 검사구조의 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미환경청

에서 사용중인 방법은 퇴적물 오염현황 파악을 위한 스크

린 단계에서부터 최종적인 유해성평가까지 각 단계마다 오

Fig. 1. Sample conceptual site model focusing on sediment-water interaction (modified from USEPA, 2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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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퇴적물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다단계 검사구조를 기본

으로 한다. 이러한 경우 각 단계마다의 검사방법을 표준

화해야 한다는 어려움은 있으나 일단 완성되면 지역적 특

성 및 관리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평가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표준 퇴적물

평가방법 외에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기도 한다(이창희, 유혜진, 1998).

유럽과 같이 지중해와 대서양 인근에 여러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한 지역에서 오염된 퇴적물이 다른 국가로 유입

되기 쉬우므로 공동으로 오염퇴적물을 처리할 필요성이 있

다. SEDNET은 EU 국가에서 공동으로 퇴적물 관리를 하

는 기관으로서 계속적인 R&D를 수행한다(김건하, 2003).

우리나라의 경우 오염퇴적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주요 상수자원인 4대강 유역의 호소와 유속이 감소

하는 하천 하류, 폐수의 유출이 빈번한 산업용수 배수지,

항만, 해안투기지역 등 다양한 곳을 들 수 있다. 또한 최

근 시설되고 있는 농지-임야 유역의 비점원 저감시설에서

침전된 부유물질 또한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

한 다양한 곳에서 오염퇴적물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

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오염된 퇴적물을 관리하기 위한 지

침을 수립하고, 각각의 특성에 따라 지역적 특색과 사회

적인 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세부 관리 모델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수

질오염총량관리와 관련하여 유역으로부터 하천으로 배출

되는 배출부하량 이외의 퇴적물로 인한 오염부하량을 산

정하고 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3. 오염퇴적물 정화 기술

일반적인 오염퇴적물 정화방법으로는 준설, 자연정화,

퇴적물 제거, 캡핑, 생물/화학적 처리, 고정/안정화 등이

있다. Fig. 3은 다양한 퇴적물 정화 공법을 선정하는 순

서도를 보이고 있다. 퇴적물 제거를 위하여 준설을 우선

적으로 검토하고, 준설이외 공법을 적용할 경우, 적용효과

검증을 위하여 장기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내에서 오염퇴적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퇴적물을 제

거하는 방법인 준설이 유일한 방안으로 활용되었으나, 퇴

적물의 오염상황과 현지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절

히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화방법의 선정은 특정 오

염물질의 존재 및 유해성, 정화 기간 중 용수이용 문제,

영향을 받는 지역의 면적, 복구 방안의 실용 가능성, 해당

지역의 수리특성, 자연정화에 소요되는 시간, 정화와 관련

Fig. 2. Contaminated sediments issues framework (USEPA, 1990).
1)Toxic Substances Control Act (1976); 2)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1972); 3)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4)Comprehensive Emergency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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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책임 소재, 사회적인 여론과 같은 많은 요인에 좌우된

다.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오염지역을 특성화 지음에 따

라서 오염지역의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고, 장기적으로도 안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복원을 실시하게 된다.

3.1. 자연정화

미환경청의 경우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자연정화법을

오염퇴적물 처리를 위한 방법 중 한가지로 정하고 있다.

자연정화는 오염퇴적물이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부유물질

의 퇴적과정에 따라 새로운 퇴적물로 덮여서 수체에 직접

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경우 오염된 퇴적물을 그대로 방치

한 상태로 모니터링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법은 오

염이 지속되지 않고, 자연적 현상에 의해 오염물질이 이

동하지 않으며, 상류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상등수와 퇴적

물이 유입됨으로서 오염퇴적물의 오염정도가 호전되는 경

우, 그리고 인위적인 처리를 할 경우 환경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오히려 커질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자

연정화는 오염물질의 확산, 생물학적인 분해, 자연적 환경

등에 의해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할 것이다. 자연정화를 통한 퇴적물 처리의 가장 큰 장점

은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오염물질 확산의 위험이 적다

는 것이다. 그러나 오염퇴적물은 수층에 계속 오염물질을

방출하므로 퇴적층으로부터의 오염물질 공급을 차단하지

않고는 수체의 수질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만

과 같은 반폐쇄 유역에서는 오염물질의 축적으로 인한 농

도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안재환 등, 2005).

3.2. 준설

현재까지 다양한 오염퇴적물의 처리방법이 개발되었으

나, 수저에서 오염퇴적물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준설은 가

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처리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수

로 확보를 위한 퇴적물 준설과는 다르게 오염퇴적물의 준

설은 준설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재부유 및 확산을 방지

할 수 있는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한다. 준설 방법은 기

계식 준설과 압력식 준설로 나눌 수 있는데 기계식 준설

은 버킷을 사용하여 오염된 퇴적물을 직접 퍼내는 방식이

고, 압력식 준설은 원심 펌프를 이용하여 오염된 퇴적물

을 물과 함께 끌어올리는 방식이고, 압축공기식 준설은 공

기압을 이용하여 오염된 퇴적물을 흡입하는 방식이다.

Fig. 4는 준설을 시공하는 단계를 간략히 보이고 있다.

준설한 퇴적물을 육지로 운송한 후 적치하고 처리하는 공

정이 필요하다. 퇴적물에서 발생하는 유출수를 처리하여

야 하며, 고형물은 폐기하거나 또는 블록이나 시멘트 재

료 등으로 재활용하기도 한다(안재환 등, 2004). 준설은

오염퇴적물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방안이겠으나 예산이 많

이 소요되고 준설후 처리 과정이 복잡하여 효율성이 떨어

지며 준설로 인하여 발생한 부유물질이 다시 침전하여 여

전히 퇴적물 최상층에는 준설 전과 같은 높은 농도의 오

Fig. 3. Applicable treatment options for contaminated sediment

(USEPA, 1993).

Fig. 4. Flow chart for dredging (USEPA, 20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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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퇴적물이 존재할 수 있는 등 단점 또한 많다. 호수의

부영양화를 제어하기 위하여 준설을 실시한 외국의 사례

가 다수 있으며(Andersson et al., 1973; Hanson et al.,

1984; Murphy et al., 1983; Pokorny et al., 2002), 우

리나라에서도 준설로 수질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조홍제 등, 2002; 이성재 등, 2003;

전상호, 김휘중, 1990). 

3.3. 현장 고정화/안정화

현장 고정화/안정화 처리방법은 화학물질로 오염물이나

오염퇴적물을 고체화하거나 고정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화

학적으로 위해한 오염물질을 중성화시키거나, 시멘트, 포

졸란, 열가소성플라스틱(thermoplastic)과 같은 고화제를 이

용하여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퇴적물의 물리·화학적 성

질을 변화시켜 오염물질이 더 이상 용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나유미, 2005; Cullinane et al., 1986; Myers

and Zappi, 1989). 

그러나 고정화/안정화 방법을 통한 시공은 여러 단점이

있는데, 하천이나 해안의 경우 고화제 투여 위치를 선정

하기 어렵고, 고화제 부식의 위험이 수반되며, 수중에서

고화제와 퇴적물의 혼합 및 적절한 반응을 유도하기가 어

려우며, 고화제가 일으킬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검

증된 바가 없으며, 이후 준설이 필요할지라도 이를 적용

하기 어렵다(USEPA, 1993).

3.4. 생물학적 현장 처리

생물학적 현장 처리는 광범위한 지역의 퇴적물에 존재

하는 다양한 유기화합물을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다. 미생물을 활용하는 방법은 정화속도가 화학적 처리에

비하여 비교적 느리고 위험성이 적은 방법으로서, 유기물

처리에는 유용하지만 농약과 같이 난분해성 물질은 분해

하기 힘들며 온도, 전자수용체 농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Baudo et al., 1990; Jafvert and Rogers, 1991;

Brooks et al., 2003). 또한 생물학적 처리를 적용하기 위

해선 적용되는 미생물들이 현장에서 우점종으로 생존할

수 있는지,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선행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정 식물을 식생하

여 영양염류, 유기물,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지역을 복원

하는(Robinson et al., 2003) 방법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지속적인 식물의 수확과 관리가 필요하다.

3.5. 화학적 현장 처리

화학적 현장 처리방법은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거나 긴

급하게 복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오염된 퇴적물을 과

산화수소, 영가철, 기타 산화제 등의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중화·침전·탈염소화 등의 반응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

을 말한다(김건하 등, 2006; Eggen and Majcherczyk,

2006; Levitt et al., 2003; N’Guessan et al., 2004;

USEPA, 1993). 또한 화학적 처리는 빠른 복원이 가능하

고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복원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의 효율성과 2차적인 위해성이 개선된다면 상당히 뛰어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1은 화학적 현장처

리의 처리 메커니즘과 대상 오염물질, 약품 및 잠재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USEPA,

1985). 화학적 현장 처리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독성을

띠거나 그 독성이 낮을 지라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오염퇴적물 정화를 위하여 적용할 경우, 포설한

화학물질에 의한 부차적인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직류전류를 이용하여 퇴적물 중의 오염물질을 분리

하는 동전기(electrokinetic)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독일

eps사는 500 m3의 격리된 오염퇴적물을 2 kW의 동력비

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김건하, 2003).

3.6. 캡핑

캡핑(sediment capping)은 오염된 퇴적물 위에 모래,

오염되지 않은 퇴적물, 자갈 등과 같은 재료를 포설하는

방법이다(Palermo, 1998; Mohan et al., 2000). Fig. 5

는 캡핑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 설계 개념도이다.

Fig. 5(A)는 퇴적물 상부에 모래를 캡핑 재료로 사용하여

포설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모래는 공극이 크기 때문

에 지표수-지하수간의 연직 이동이 큰 경우에는 효과가

적을 수 있으나, 준설사 등 적용지역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제적인 소재가 가용한 경우는 타당한 대안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캡핑재 포설시 퇴적물 교란, 캡핑 하중으로 인

한 부등침하, 유속증가에 의한 캡핑재의 내구성 문제도 제

기될 수 있다. Fig. 5(B)는 호우 및 홍수기에 수체의 흐

름에 의한 영향으로 캡핑재의 전단 내구성이 필요할 경우

캡핑을 구조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캡핑재의 상부에 입

도분포가 양호한 골재를 캡핑 보호층으로 포설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수체와 지하수간의 지속적인 흐름이 있는 경

우 캡핑 구간의 침하 또는 융기가 발생할 수 있고, 퇴적

물이 캡핑 하중에 의해 압밀이 이루어지면서 침하가 발생

할 수 있으며, 퇴적물에서 유기오염물이 혐기 분해를 일

으키면서 가스가 생성되어 융기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캡핑층의 단층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Geogrid 또는

Geotextile등의 구조적인 보강재를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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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핑 공법을 시공하기 위하여 오염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수집 되어야 한다. 오염지역의 범위, 심도 등 측량

이 필요하며 수심, 수저면 퇴적물의 특성, 선박 등의 항로,

홍수 등 자세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의 퇴

적물의 밀도, 소성, 전단응력, 압밀도, 입도분포 등 물리화

학적인 특성이 설계인자로 필요하다. 

현장의 환경과 특성이 정의되었다면 그 다음은 오염물

질에 대하여 가장 저렴하고 취급이 용이하며 비용대비 효

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캡핑 재료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캡핑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는 오염되지 않은 준

설퇴적물, 자갈, 모래, 점토, 유기점토, geotextile, grout

mattress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반응성 캡핑재를 사용하여

Table 1. Summary of In Situ Chemical Treatment (USEPA, 1985)

Treatment 

method

waste types 

amenable
Treatment reagents Potential problems

Neutralization Acids and bases

• weak acids an bases

• To neutralize acids: calcium carbonate, 

sodium carbonate, or sodium bicarbonate; 

limestone or greenstone may be applied as 

active cover material.

• Toxicity to pH-sensitive benthos if not properly 

placed on the spill.

• Use of ferric sulfate under aerobic conditions 

may result in the formation of hydrous iron 

oxides which can scavenge heavy metals from 

water and may coat the gills of bottom feeders.

Precipitation Inorganic cations and anions

• Sulfide precipitation is most promising since 

metal sulfides are the least soluble metal 

compounds likely to form over a broad pH 

range. Calcium sulfide, iron sulfide, or 

sodium sulfide may be used.

• Potential for formation of H2S gas; likelihood 

increase as the reactivity of sulfide and metals 

decrease.

• Effective only under reduced conditions, oxi-

dation to more soluble sulfide species could 

occur under aerobic conditions.

Oxidation

Wide range of organics; highly 

chlorinated compounds and 

nitroaromatics are not well 

suited

• Oxygen and/or ozone and hydrogen perox-

ide.

• Oxidation can result in more mobile degrada-

tion products.

• Both ozone and hydrogen peroxide may react 

with organics in the water column or sediments 

which are not target compounds, thereby 

reducing effectiveness.

• Compounds which are sorbed to sediments may 

be difficult to oxidize.

• Ozone will decompose back to oxygen rapidly 

in the presence of organics; stability of hydro-

gen peroxide is not well known.

Chemical 

dechlorination

Highly chlorinated organics

(e.g., PCB, dioxins)

• Polyethylene glycol and potassium hydrox-

ide

• Treatment system can tolerate some water but 

limits have not been established.

• Degradation is temperature dependent and may 

proceed slowly at ambient temperatures.

Fig. 5. Design Examples of Sediment Cappings using Sand: (A) Simple Sand Capping; (B) Sand Capping with Reinforcements (Kim and

Jeong,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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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물내 오염물질의 분해를 유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반

응성 캡핑재료로서 Ambersorb®, XAD-2R®, Aquablok®

과 같은 상품도 있으며, 유기점토, 영가철, 알루미늄,

bauxite과 같은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김, 2003). 특히

준설 된 퇴적물을 포설하는 경우, 해당 퇴적물은 다양한

생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서 준설된 지역의 생물군

을 접종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캡핑 포설 후 빠른 생태

계 복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김건하, 정우혁, 2005;

Wang et al., 1991; Thoma et al., 1993; Zeeman et

al., 1993). 다양한 기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유기점

토는 보다 높은 안전율을 요구하는 캡핑을 설계할 때 유효

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재료들을 조합함으로서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견고한 캡핑을 설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캡핑의 설계를 결정해야 하는데 주로 캡핑의 두께는 오염

물질을 격리하는데 있어서 안전율을 적용함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현장의 생물군에 의해 발생하는 생물학적 교란,

퇴적물의 부유, 압밀, 유기물 분해에 의한 가스의 발생 등

에 따라 달라진다. 

캡핑의 시공은 퇴적물위에 캡핑 재료를 포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천이나 해안의 경

우 유속에 의해 수저면까지 캡핑 재료가 의도대로 퇴적되

지 않을 수 있으며, 수저면이 균일하지 못하고, 수위 차이

가 심하며, 수저면이 밀도가 낮은 연약지반일 경우, 캡핑

의 시공이 어려워질 것이다. 캡핑 시공 면적과 현장 상황

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시공이 가능하다. Fig. 6은 다양

한 캡핑 시공 방법을 개략적으로 보이고 있다. 캡핑 시공

방법의 결정은 캡핑의 계획과 시공을 통합한 모든 공정

중에서 품질과 가장 직접적이고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

정으로서 캡핑 시공의 성패를 결정한다.

캡핑을 이용하여 오염퇴적물 복원을 할 경우 준설, 생

물학적처리, 화학적처리 및 캡핑공법을 조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준설을 이용하여 퇴적물 총량을 줄인 후 캡핑을

시공할 경우 캡핑에 따른 저류량 감소를 상쇄할 수 있으

며 준설의 부족한 복원 효과를 보완하고, 오염되지 않은

지역의 퇴적물을 포설할 경우 퇴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생

물군의 이주로 인하여 오염퇴적물의 신속한 정화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염물질이 생물학적, 화학적 처리로

분해가 가능한 물질일 경우에도 2차 오염의 우려 때문에

실제 적용이 어려웠으나 캡핑공법과 병행하는 경우 가능

할 수 있다. Fig. 7과 같이 오염퇴적물의 복원을 위하여

캡핑층 하부에서 오염퇴적물과 처리 반응제만이 접촉할

수 있도록 캡핑을 시공하고, 잔류물을 회수하는 공법을 제

시하고 있다.

4. 결 론 

강우시 유실된 토사는 오염물질과 결합된 상태로 배출

되어 수체에 유입하며, 조류와 같은 내부발생 부유물질과

같이 퇴적하며, 오염도가 높아진 퇴적물은 다시 오염원으

Fig. 6. Field deploy of capping materials (modified from US

EPA, 2005a).

Fig. 7. Application of in situ capping with treatment systems

(Kim and Jeong,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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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하므로 지표수 수질관리에 있어서 오염퇴적물의

관리 및 처리는 필수적이다. 많이 쓰이는 준설로는 오염

된 퇴적물을 적절히 처리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처리 공

법을 연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에 있어서 비점오염원 발생 부하량을 저감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오염퇴적물로 인한 오염부하 및 그 저감

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퇴적물의 처리공법은 지하수-토양 정화공법과 유사한 점

이 많으나, 상등수의 수질 및 공공보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등 까다로운 점이 많다. 국내에서 수질보전을 위한

퇴적물 처리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라 평가할 수 있으

므로 퇴적물 오염도 조사, 정화방법, 사후 모니터링 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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