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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On-site Algae Collecting System (OACS) is one of urgent countermeasures to clean the raw water when the algae 
blooms severely. Rapid reaction capability, high efficiency and large capacity are required when applying OACS to large water 
areas. The total performance of OACS are always determined by unit process named Flotation, Trapping and Collection. The working 
efficiency and daily treatment quantity of OACS can be increased when it runs automatically. As the rapid development of OACS 
technology, in the first place, equipment are miniaturized and simple. And in the second place, automation process from Trapping 
to Collection are advanced. So, They produce results higher working efficiency, smaller residual sludge on treated water, system’s
advanced environmental friendly features and the increased amount of sludge by Collection process to achieve large capacity. Now 
OACS has overcome the algae multiplication rate to ensured the amount of removal algae. In another aspect, it is high economically 
feasible because of reducing operation cost against the large capacity. 
Key Words : Algae, Urgent Countermeasure, Algae Collecting System, On-site, Flotation Technology, Development History

요약 : 현장형 조류수거시스템(이하 OACS)은 녹조 현상이 심각할 때 긴급 대책으로 투입되는 대안 중의 하나로, 대규모 수

역에 투입되는 OACS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신속대응성, 효율성 및 대용량이다. 부상분리 기술을 이용한 OACS의 성능은 부
상․포집․수거 공정의 효율에 의해 결정되며, 처리용량 및 효율성에 가장 중요한 인자는 포집과 수거이다. 이들이 자동화되
면 전체 작업속도와 일일 처리수량이 증가한다. OACS에 적용된 기술은 진보될수록 장비의 단순화․소형화와 포집과 수거 
공정 자동화가 발전하여 신속대응성과 효율성이 향상되었으며, 잔류슬러지를 크게 줄여 친환경성과 수질 지속효과를 향상시
켰고, 슬러지 수거량도 증가하여 대용량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그 결과 시스템은 조류증식비율을 극복할 수 있는 
조류제거량을 달성할 수 있었고, 처리용량 대비 운영비가 감소되어 기술의 경제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주제어 : 조류, 긴급 대책, 조류수거시스템, 현장형, 부상분리 기술, 발전 과정

1. 서 론

2014년 6월 정부는 부처합동대책으로 “사회문제 해결 10대 

실천과제 공동기획연구결과(안)”을 발표하였고 해를 거듭

하며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광범위 및 악화 경향을 보이는 

녹조 현상으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체계를 규명하였다.1) 
이의 대처 방안은 유입오염원 차단과 내부오염원 제거로 

나뉘거나 예방 또는 발생 후 대책으로 구분될 수 있고, 발
생 후에서도 발생 초기나 수질악화 후 등으로 시기별로 다

르게 방안이 수립될 수 있다. 이들 중 녹조 현상이 심각한 

수질악화 시기에는 미세조류를 침전, 파괴, 산화 등으로 처

리할 경우 유출되는 AOM(Alage Organic Matter) 같은 부

산물 등에 의해 수질이 재오염될 수 있으므로 조류를 물 

밖으로 신속하게 수거하는 긴급 대책이 바람직하며, 많은 

현장에서 긴급 대책에 부상분리 기술이 적용된 현장형 조류

수거시스템(on-site algae collecting system, 이하 OACS)을 

활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1990년대 무렵 호소에 대한 수질정화 용도

로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입기부터 현

재까지 다양하게 기술이 발전되어 여러 현장에 적용되었지

만 대규모 공공수역에서 녹조발생이 심한 경우에 효율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공공수역에서 녹조 현상이 심각한 

수질악화 시기에 녹조 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한 긴급 대책

의 필요조건을 고찰하고, 대책으로 주로 채용되고 있는 

OACS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

만 현장 적용을 통하여 상업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은 배제하였고 비슷한 부류에 해당되는 것을 같은 종류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녹조 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해 OACS에 

주로 적용되는 부상분리 기술이 갖춰야 할 필요 성능을 고

찰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장형 부상분리 기술의 개발 방안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OACS의 발전 과정 및 현재의 기술 수

준을 고찰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심각한 녹조 현상의 해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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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다양한 현장에서 현장책임자가 어떤 공법이 맞는 

것인지 선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2. 긴급 대책으로서 조류수거시스템이 갖춰야 

할 조건

녹조 현상이 심각한 수질악화 시기에 투입되는 긴급 대

책은 화재 시 소방관들이 119신고를 받고 소방장비를 챙겨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해 짧은 시간 내에 불을 끄는 것

과 같은 유형의 대응이 필요하다. 조류증식비율이 호소 기

준 최대 1.241/day(낙동강)에 달할 정도로 높아 녹조 현상

이 매우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2) 따라서 작은 용

량의 OACS로는 수질개선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으며 

조류증식속도를 조류제거속도가 따라 잡을 수가 없기 때문

에 조류를 제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질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긴급 대책으로 OACS가 갖춰야 할 조건을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대용량의 장비를 현장에 투입, 조류심

화 구역까지 신속하게 이동하여 조류의 번식-확산 속도보

다 더 빨리 수거-제거해야 한다.”이다. Fig. 1은 긴급 대책

으로서의 일반적 OACS 공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며, 동시

에 위 문장을 개념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대규모의 공공수역에서 조류발생이 심화되는 구역은 흐

름이나 바람 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 수체 

내에서 조류가 심화되어 있는 구역으로 수거시스템을 투입

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려면 빠른 장비운반과 설치가 필수적

인 요소이고 추가적으로 장비가 해당 구역으로 쉽게 이동 

가능해야 한다. 녹조 현장에서 OACS가 갖춰야 할 빠른 출

동 및 현장 접근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신속대응성이라 할 

수 있다. 
시스템의 성능은 부상장비, 사용약품 등에 의한 부상효

율, 부상슬러지를 모으는 포집효율, 포집된 슬러지를 수체 

밖으로 꺼내는 수거효율 및 탈수효율 등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효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포집 및 수거효율

로 포집과 수거공정이 빨라야 전체적인 효율이 높아진다. 

Fig. 1. Common process diagram of on-site algae collecting 
system on serious algal bloom stage.

또한 포집 및 수거공정이 비효율적이면 수거 시간이 길어지

고,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는 현장에서는 강수, 바람 등의 다

양한 영향에 의해 부상슬러지의 확산이나 침전이 일어나 수

처리 효과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OACS 일일 

처리용량의 대용량화를 위해서는 포집 및 수거공정 효율화

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처리용량의 정량적 지표로 조류 

순수거량을 연구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

단된다. 
대규모 공공수역에서 녹조 현상이 심각한 상태일 때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 대책이 충족시켜야할 조건을 요약하면 1) 
신속대응성, 2) 효율성, 3) 광대역 대용량이라고 할 수 있다. 

3. 부상분리 관련 용어 구분

OACS에 주로 적용되는 부상분리(flotation technology) 기
술은 50여 년 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부터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3) Fig. 2는 부상분리 기술의 일반적 처

리 계통을 설명한 것으로, 응집제와 미세기포를 수중에 분

사하면 미세조류 또는 오염물질과 응집제가 붙은 Pin-Floc
에 기포가 부착되어 부력에 의해 수면에 모여 슬러지가 형

성되고, 이를 포집-수거한 후 고액분리하여 제거하는 것이 

기본공정이다.
우리나라 현장형 부상분리 기술은 에스아이비㈜ 등에 의해 

1990년대 말부터 가압부상 기술의 현장 응용으로 태동한 후 

현재까지 다양하게 파생되어 발전하였다.4) 현장형 가압부상 

또는 현장가압부상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인 정의는 아니며 전

통적인 가압부상분리 기술과 구분할 때 반응조를 별도로 구비

하지 않으면서 수중에 직접 약품을 살포하여 부상시키고 시스

템의 수상이동이 가능한 공법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녹조에 직접 대응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량을 처리할 수 있으나 육상 고정식 

시스템에 비해 부상된 슬러지의 수거 공정 자동화가 용이하지 

않고 수거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 외부 영향(기상 

등)을 받으면 슬러지가 침전 또는 유실되어 응집제 잔류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실무에서 기포 없이 조류나 오염물질을 부상시키는 의미

로 사용되는 응집부상이라는 용어도 사전적 정의는 아니다. 
응집부상에서 기포 없이 조류를 부상시킬 수 있는 원리는, 

Fig. 2. Main common process of collecting water pollution using 

flot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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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ample of early stage on-site algae collecting system with flotation technology setting on land.

Fig. 5. Example of early stage of on-site algae collecting system with flotation technology on barge.

타감 작용을 하는 작은 비중의 물질이나 유기고분자응집제

를 무기응집제와 혼합하여 수중에 분사한 후 대낮에 수온의 

변화로 수체의 기체용해도가 낮아져 발생되거나 광합성에 

의해 발생되는 기포 등을 응집제에 의해 발생된 Floc에 붙여 

부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미세기포를 사용하

는 것보다 부상효율이 낮고 Floc 부상시간이 많이 걸리며 무

기응집제와 유기고분자물질의 수중 상호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침전되어 수거되지 않는 Floc이 많아져 약품의 수중 

잔류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되지만, 미세기포 발생 장비

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기술을 적용한 장비가 상대적으로 경

제적이며 간단하여 쉽게 대용량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수중의 Floc 부상속도를 높이기 위해 무기응집제

와 유기고분자응집제 및 지름 50 µm 이상의 소기포를 동시 

사용하는 공법은 급속응집부상이라 구분하였다. 

4. 현장형 조류수거시스템의 발전 과정

녹조 현상이 심각해 호소 수질이 악화되어 여러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OACS는 작은 연못부터 자연/인공식 1천만 

톤 급 이상 대규모 공공수역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 개발이 시도되었다. 그 중 현장에서 실증단계까지 적

Fig. 3. Example of on-site algae collecting system with filtration 
technology on early stage.

용된 것은 여과 방식과 부상분리 방식 기술이었다.
Fig. 3은 여러 OACS 중 여과 방식 기술의 현장 적용 사례

를 나타낸 것이다.5) 장비가 단순하고 약품을 사용하지 않아

도 되어 기술을 시스템에 적용하기 쉬운 장점이 있었으나 

여과 기술의 특성상 미세조류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데 처

리용량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약품 사용으로 약

품 잔류 가능성의 문제가 있지만 처리용량 증대가 상대적

으로 쉬운 부상분리 기술이 적용된 OACS가 지속적으로 개

발되어 왔다.
Fig. 4는 현장가압부상 방식의 초기 OACS 사례를 나타낸 

것으로, 모든 장비는 육상에 설치되고 공원연못 등 작은 수

역에 적용되었다.6) 장비를 설치하고 처리수역 내에 오탁방

지막을 설치하여 오탁방지막 내에서 약품과 미세기포를 살

포하여 Floc을 부상시켜 인력과 펌프로 슬러지를 수거한 후 

오탁방지막을 이동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좀 더 큰 수체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시스템은 바지선 

위에 설치되는 형태가 되었다. Fig. 5는 바지선탑재형 OACS 
현장 적용 사례를 나타낸 것으로, 현장가압부상 기술은 같

지만 육상설치형에 비해 바지선탑재형은 수체 내에서 처리

하고자 하는 구역으로 장비를 이동시킬 수 있었다.7) 하지만 

인력 또는 스키머펌프 등을 이용해 부상슬러지를 포집-수
거하는 공정, 바지선과 오탁방지막을 이동 설치하는 방식은 

기존방식과 유사하였고 슬러지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탈수

기에 의한 슬러지 탈수공정이 추가되었다. 이런 시스템은 

장비 운반과 설치, 오탁방지막의 설치 및 슬러지 수거 과정

에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모되어 개선이 절실하였다. 
그 후 현장가압부상은 시스템 소형화, 오탁방지막 정형화에 

따른 슬러지 수거 자동화 방향으로 발전이 진행되었다.8) 
Fig. 6은 정형화 된 오탁방지막과 스키머를 구비한 OACS
의 사례를 나타낸 것이고, 정형화된 오탁방지막과 소형 컨

베이어벨트를 갖추고 선박 탑재형 장비의 컴팩트화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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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xample of on-site algae collecting system with flotation technology on ship.

(a) (b) (c) (d)

Fig. 8. Example of on-site algae collecting system with prototype rapid flocculated flotation technology.

Fig. 6. Example of on-site algae collecting system with flotation 
technology using formulaic collecting tool.

시킨 녹조제거선 유형 사례는 Fig. 7로 제시하였다.9,10) 기술

의 차이는 있지만 2가지 모두 신속대응성과 공정 1회 수행 

속도를 초기형 대비 두드러지게 향상시켰다는 특징을 지닌

다. 수상에서 시스템의 자가 이동이 가능한 Fig. 6과 Fig. 7의 

사례는 Fig. 5 사례와 비교할 때 한 단계 진보된 기술이었으

므로 이들을 현장가압부상 version 2라고 구분하였다. 
현장가압부상 version 2는 바지선 조립, 장비 탑재에 필요

한 많은 시간, 비용 및 인원이 소수의 모듈 수송만으로 해결

되어 신속대응성이 강화되었으며, 스키머 또는 컨베이어벨트

를 사용해 슬러지 수거 자동화 실현으로 공정 1회 수행 속도 

및 일일 처리용량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장비들이 소규

모화 되었지만 공정 자체가 단순화·최적화된 것은 아니었

으므로, 여러 장비들이 한정된 공간 내에 탑재되어 갑판의 

여유 공간이 매우 협소해 작업 인원의 이동이 불편하고 수

거 슬러지를 일시 적재할 공간이 부족하였다. 또한 가압수량 

대비 정형화된 오탁방지막의 크기가 작고 약품과 미세기포 

살포 후 응집-부상되는 과정의 소요 시간도 적지 않아 조류

수거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효율

성과 일일 처리용량 증대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다음 방안은 가압부

상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수중 오염물질을 부상시키는 응집

부상 기술이다. 용어구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공법은 

가볍고 큰 Floc이 형성돼 수중 발생기포의 포집 효율을 높

여 별도의 미세기포가 없어도 햇빛이 있으면 부상되기 때

문에 간단한 장비에 단순한 운영으로 운영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흐린 날씨 등 햇빛이 없을 때 작업상의 문

제가 있으며 Floc의 부상시간이 길어 슬러지 수거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은 개선할 점으로 남았다. 
Fig. 8은 실증단계의 급속응집부상 기술 개념도와 OACS 실제 

적용 사례(기흥저수지 살포시설)를 나타낸 것이다.11,12) 이 기

술은 녹조제거선과 같은 방식의 선체를 이용하여 약품살포

와 수거를 하지만 가압부상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포집부의 

전면이 개방되어 있어 앞으로 나아가면서 연속적으로 살포

와 수거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탑재 장비 단순화로 

녹조제거선보다 여유 공간이 많이 확보되고 연속 운전과 조

류수거를 훨씬 쉽게 하였다. 문제는 전단의 포집부 넓이가 

제한되고 개방되어 있다는 것으로, 포집부를 벗어난 부상슬

러지는 바로 수거하기가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
한 바깥으로 밀린 슬러지는 수면공간이 협소할 경우 호소 

가장자리 등으로 밀려 수거가 매우 어려워 잔류슬러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속대응성과 광대역 대용량 측면은 개

선되었지만 잔류슬러지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하질 못해 결

과적으로 수거방법에서 개선할 점(Fig. 8(d))을 남겼다. 
급속응집부상 기술의 가장 큰 이슈는 부유된 모든 슬러

지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

하는 것이었다. 슬러지가 포집부를 벗어나지 않게 통제된 

수거방법과 슬러지 적재 공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방

안으로 약품살포선과 수거선을 분리하고, 그 사이를 오탁

방지막으로 연결하였다. Floc 부상시간을 고려하여 선박과 

같이 이동하는 폐쇄계 포집부 크기를 충분히 넓혔기 때문에 

약간의 수류흐름이 있어도 순/역방향 진행으로 잔류슬러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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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process sequence of rapid flocculated flotation technology (air and chemicals blow, flotation, collect and load).

 

Fig. 10. Example of on-site algae collecting system using rapid flocculated flotation technology.

Table 1. Classification of on-site flotation technologies applied on collecting algae or water pollution

Technology On-site DAF version 1 On-site DAF version 2 Rapid flocculated flotation 1 Rapid flocculated flotation 2

Feature
• On Land or Barge 
• Big equipment

• Barge or ship based
• Medium equipment

• Boat based
• Small equipment

• Tug/Collecting ship
• Small equipment

Self-moving Impossible self-moving Possible self-moving Possible self-moving Possible self-moving

Bubble size Micro-bubble (< 50 µm) Micro-bubble (< 50 µm) Very small bubble ( > 50 µm) Very small bubble ( > 50 µm)

Bubble 
generator

with DAF Tank with DAF Tank with Micro filter or venturi with Micro filter or venturi

Collecting 
method

Closing silt protector by 
manpower

Formulaic collection tool Formulaic collection tool Caravan closed system

Separation 
method

Suction pump
Skimmer and 

small belt conveyer
Belt conveyer Belt conveyer

De-watering by Filter press by Filter press by Filter press Natural de-watering

Issue

• Hard of setting
• Low level of rapid reaction 

capability
• Inefficient collecting and 

separating work
• Only Suitable on small lake

• Middle level of rapid reaction 
capability

• Inefficient collecting and 
separating work

• Suitable on lake 

• Middle level of rapid reaction 
capability

• Inefficient separating work
• Suitable on lake

• High level of rapid reaction 
capability

• Efficient collecting and 
separating work

• Suitable on huge lake, dam 
or reservoir

천 차단이 가능하게 되어 포집-수거 공정 효율성과 광대역 대

용량을 실질적으로 실현시켰다. Fig. 9는 급속응집부상 기술이 

적용된 OACS 공정 진행 순서(서울시 석촌호수)를 사진으로 

나타낸 것이고, Fig. 10은 완성된 급속응집부상 기술 디자인 

개념도와 실제 적용된 사례(중국 태호)를 나타낸 것이다. 
OACS에 적용되고 앞서 언급된 여러 가지 기술들 중 부상

분리 관련 4개 기술을 주요 요소별로 분류하여 특징을 요약

하였다(Table 1). 

5. 조류수거시스템 성능 고찰 및 개발 방향

전술한 여러 OACS들과 기술들은 작은 연못부터 시작하여 

대규모 공공수역까지 발생된 여러 수질문제들을 실질적으

로 해결하기 위해 발전되어 왔으며, 대규모 공공수역에서 

녹조 현상의 공학적인 해소를 위한 긴급 대책으로 OACS가 

충족해야할 조건인 신속대응성, 효율성, 광대역 대용량 3가
지를 발전시켜가는 과정이었다. 대상 수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에 따라 어느 기술이 어떤 기준에서 비교우위를 나

타내는지를 정성적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Table 2). 
사용된 표현들은 상대적인 비교치를 나타낸 것이며 수치

로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괄호 안에 근사치로 제시하

였다. 표의 왼쪽 기술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신속대응성 

중 현장에 장비를 설치하는 설치과정(일 단위)이 점점 빨라

졌고 수상수상 이동성은 점점 향상되어 대상 수량 및 수체 

종류 다양화에 기여하였으며 보 등 저유속 하천에 기술 적

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



199J. Korean Soc. Environ. Eng.

부상분리 기술을 이용한 현장형 조류수거시스템의 발전 과정 및 개발 방향

대한환경공학회지 제39권 제4호 2017년 4월

Table 2. Qualitative comparison with on-site flotation technologies for collecting algal bloom or water pollution

Technology On-site DAF version 1
On-site DAF 

version 2
Rapid flocculated 

flotation (prototype)
Rapid flocculated 

flotation 

Rapid Reaction 
Capability

 Equipment setting / mobility Slow / Bad Quick / Good Quick / Good
Normal / 

Very Good

Efficiency

Collection / Separation Poor / Poor Normal / Normal Normal / Normal Good / Good

Cost of operation per 
daily capacity (Won/Ton)

High Medium Low Very Low

Residual sludge Many Normal Normal Few

Daily capacity

Daily capacity of water treatment 
(Ton/Day)

Small
(10,000)

Small
(20,000)

Medium
(30,000)

Big
(50,000 or more)

Capacity of sludge collection Limited improved improved Huge, Real-time

Suitable lake type Small lake Agricultural watershed
Agricultural watershed,

big lake
Huge lake,

dam or reservoir

Inhibition of algal multiplication rate Impossible Impossible Difficult Possible

요 인력, 연료, 약품 및 감가상각비 등 운영비는 감소하였

으나 일일 처리수량의 획기적 증가로 수량대비 운영비가 

대폭 감소되었다. 
일일 처리수량의 증가는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미세조류 

및 수질오염물질의 수거로 이어져 처리 수질의 지속 효과

를 크게 향상시켰고 미세조류 자체와 성장인자인 수질오염

물질의 동시 수거로 조류증식비율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

다. 수질의 지속 효과 유지엔 추가적으로 수질정화 작업 과

정에 얼마나 잔류슬러지를 남기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표
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포집-수거 공정의 실시간화로 잔류

슬러지 차단 효과가 향상되어 수질의 지속 효과 향상에 이

바지하였다. 
하지만 OACS에 적용되는 부상분리 기술은 여러 부분에

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남아있다. ① 보다 효율적인 수거

공정, ② 대용량에 적합한 탈수공정, ③ 환경에 영향을 주

지 않는 친환경응집제 개발, ④ 시스템 제작비 관련 원가

절감 등이다. 또한 OACS는 여러 가지의 녹조 현상을 해소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상수원 등에 활용될 무약품 조류수

거 기술, 미세조류 원인유발물질이 많이 포함된 저니토 수

거 등의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6. 결 론

녹조 현상이 심각한 수질악화 시기는 수질 재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류를 물 밖으로 빠르게 수거하는 긴급 대책

이 바람직하며, 많은 현장에서 긴급 대책에 부상분리 기술

이 적용된 OACS를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OACS의 발

전 과정과 적용된 4가지 부상분리 기술을 구분하여 성능을 

고찰하고 수체 크기별 적합 기술을 정성적으로 비교하였다. 
OACS는 녹조 현상이 심각할 때 긴급 대책으로 투입되는 

시스템이므로 신속한 장비 설치 후 빠른 공정 1회 수행 속

도와 많은 일일공정 횟수를 소화해야 한다. 공정 1회 수행 

속도 및 효율성에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포

집과 수거공정이며, 이들이 자동화되면 전체 작업속도와 일

일 처리수량이 증가한다. 
OACS에 적용된 기술은 현장가압부상 version1, version2, 

응집부상, 급속응집부상으로 진보될수록 장비의 단순소형

화로 신속대응성 및 효율성이 향상되었으며, 소모품 탑재량

과 슬러지 수거량 및 임시 적재공간도 증가하여 광대역 대

용량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효율성 향상은 잔

류슬러지를 크게 줄여 친환경성과 수질 지속효과를 향상시

킴으로써 조류증식비율을 극복할 수 있는 조류제거량을 달

성하게 되었고, 수량대비 운영비가 개선되어 기술의 경제

성을 크게 끌어올렸다. 
그러나 OACS에 적용되는 부상분리 기술은 여러 부분에

서 추가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남아있으며, 여러 수체

에서 미세조류의 완전 제거를 실현하려면 신속대응성, 효
율성 및 광대역 대용량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상수원

에서 무약품 조류수거 기술, 저니토 수거를 통한 미세조류 

원인유발물질 제거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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