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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산B지구 스마트팜 조성 및 부남호 기수역 

복원사업 추진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부남호 수질개선을 통해 

서산B지구 농지 및 스마트팜 등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서산B지구 주변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부남호 수질개선을 위해 

기수역 복원과 연계하여 서산B지구 농지와 스마트팜단지 등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부남호는 상류 유입지점의 농도가 가장 높고 하류(방조제)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부남호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유역의 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부남호로 유입되는 주요 지류하천 가운데 장검천의 수질은 

거의 유사한 반면, 태안천은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임

◦ 부남호 유역 내 BOD총배출부하량은 서산시 부석면(축산계, 

토지계), 태안군 태안읍(생활계, 토지계)이 가장 많음

- BOD점배출부하량은 생활계 96%, 비점배출부하량은 토지계 

60%, 축산계 40% 수준으로 생활계와 산업계는 태안읍, 

축산계와 토지계는 부석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부남호 수질개선을 위해 다양한 호외 및 호내 수질개선 대책이 

수립 및 시행되었지만, 부남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해수 

순환을 통한 기수역 복원이 최적의 방안임

◦ 스마트팜단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하수처리재이용수 

이용, 이동형 정수처리시스템 또는 정수장 건설 등의 방안이 

필요하며, 서산B지구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남호 상류 측 담수호 활용, 부남호와 간월호 간 수로 연결, 

내염성 대체농작물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복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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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01

● 충청남도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 및 원예작물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임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 및 원예작물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비 총 299,250백만원을 투입하여 청년농업인과 중소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및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임

● 특히, 서산B지구에는‘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농산업융복합단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사업’은 서산B지구 50만 8,200㎡ 부지에 2026년까지 

33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집적단지(38만 6,100㎡)와 

융복합단지(12만 2,100㎡)를 조성하는 계획임

● 한편, 서산B지구의 부남호 수질은 6등급 수준으로 농업용수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어, 충청남도는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을 위해 부남호 하구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기수역 복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임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은 간척을 통한 방조제 건설로 인해 막힌 담수와 해수를 

순환시켜 기수역과 갯벌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되살리고,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연안 환경을 이루기 위해 충청남도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임

- 최근, 해양수산부는‘전국 기수역 복원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기수역 복원 타당성을 

평가해 우선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나, 충청남도는 우선 대상지로 부남호를 먼저 

포함시키고 신규사업 대상을 추가 발굴하기 위한 대응 연구용역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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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B지구 주변 여건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부남호 수질개선 및 스마트팜 

집적단지의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 부남호 수질개선을 위한 기수역 복원사업으로 염수가 유입되면, 서산B지구 농지와 

신규로 조성되는 스마트팜 집적단지 등에 부남호를 농업용수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산B지구 농지와 스마트팜 집적단지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방안이 우선으로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부남호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될 기수역 복원과 연계하여 

서산B지구 농지와 스마트팜 집적단지 등에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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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남호 유역 물환경 현황02

1. 서산B지구 시설물 현황

● 서산B지구(부남호) 현황

- 위   치 : 서산시 부석면, 태안군 태안읍·남면 일원

- 건설기간 : 1980.5. ~ 1995.8.

- 시설현황 : 방조제 1,228m, 배수갑문 1개소, 제염시설 1개소, 담수호 1개소, 양배수장 

9개소, 용배수로 268km, 도로 8.32km, 방수제 36.04km

- 만수면적 : 1,527ha / 수혜면적 : 3,745ha / 유역면적 : 15,720ha

- 저 수 량  : 총저수량 8,442만톤 / 유효저수량 2,316만톤

- 수질등급 : 5~6등급(농업용수는 호소 수질 TOC기준 Ⅳ등급 이상 사용 가능)

● 서산B지구 토지이용현황

- 전체 3,745ha 가운데 일반농지는 1,497ha로 개발 면적의 40.0% 차지

구  분 면적(ha) 비율(%) 비  고

합계 3,745 100.0

농업용지 1,497 40.0 현대 238, 민간 1,259

태안기업도시 1,546 41.3 현대도시개발(주) 추진 중

바이오웰빙특구 570 15.2 현대건설(주), 현대모비스(주) 추진 중

기타 132 3.5 태양광사업 등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24)

[표 1] 서산B지구 토지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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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금강유역환경청 금강 권역별 유역현황도

[그림 1] 부남방조제 중권역 유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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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남호 수질현황

 2.1 수질측정망 현황

● 부남호 유역에는 하천 2개소, 호소 3개소 등 총 5개 수질측정망이 존재함

구 분 측정소명 주소 조사기관

하천
태안천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금강물환경연구소

장검천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취평리(장검교) 금강물환경연구소

호소

부남호1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창리 623(댐앞) 금강유역환경청

부남호2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양잠리 금강유역환경청

부남호3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봉락리 1130 금강유역환경청

자료: 환경부(2024),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 /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

[표 2] 부남호 유역 내 수질측정망 현황

[그림 2] 부남호 유역 물환경 측정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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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수질변화 분석 결과

가. 하천수 수질변화 분석

● 부남호 유역 내 하천 수질측정망 자료를 기초로 2004년(TOC는 2013년)부터 

시간에 따른 변화 경향을 분석하였음

- BOD농도는 장검천의 경우 점차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최근 5년(`19년~`23년) 

평균 BOD농도가 3.57mg/L로 Ⅲ등급 수질을 나타냈고, 태안천은 2016년 이후 

BOD농도가 증가하여 5.49mg/L 수준으로 Ⅳ등급 수질을 보였음

- TOC는 두 하천 모두 유사한 농도를 나타내어 최근 5년(`19년~`23년) 평균 TOC농도 

기준으로 Ⅲ등급 수질을 보여 뚜렷한 변화 경향은 없었음

- T-N농도는 장검천의 경우 점차 증가한 반면, 태안천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T-P농도는 장검천과 태안천 모두 감소하였는데, 장검천은 최근 5년(`19년~`23년) 

평균 T-P농도는 0.160mg/L로 Ⅲ등급 수질을 나타내었고, 태안천은 0.398mg/L로 

Ⅴ등급 수질을 보였음

● 부남호 유역 내 하천의 계절적 수질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5개년 월평균 

수질을 분석하였음

- BOD농도는 대부분 장검천보다 태안천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검천은 

5~7월에 농도가 증가하였으나, 태안천은 여름철보다 1~3월의 농도가 높다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TOC농도는 두 하천 모두 유사하게 6월에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태안천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T-N농도는 두 하천의 경향이 비슷하게 겨울철의 농도가 높고 여름철에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른 항목과는 다르게 여름철 이후에 태안천보다 장검천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T-P농도는 대부분 장검천보다 태안천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장검천은 

여름철에 농도가 높은 반면, 태안천은 봄철의 농도가 높았다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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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남호 유역 내 위치한 하천 수질 경향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장검천보다 

태안천의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양염류(T-N, T-P)의 계절적 

변화를 보았을 때 장검천은 전형적인 농촌지역 특성, 태안천은 도심지 특성을 

보여 하천 특성에 맞는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3] 부남호 유역 내 하천의 시간적 수질 변화

[그림 4] 부남호 유역 내 하천의 최근 5년 월평균 수질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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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검천 - BOD 태안천 - BOD

장검천 - TOC 태안천 - TOC

장검천 – T-N 태안천 – T-N

장검천 – T-P 태안천 – T-P
[그림 5] 부남호 유역 내 하천의 월별 수질 현황(`19년~`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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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호소수 수질 변화 분석

● 부남호 내 호소 수질측정망 자료를 기초로 1997년(TOC는 2009년)부터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였음

- BOD농도는 3개 지점 모두 농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19년~`23년) 

평균 농도는 부남호1 지점 4.23mg/L, 부남호2 지점 4.41mg/L, 부남호3 지점 

5.50mg/L 수준을 보였음

- TOC농도는 3개 지점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최고 농도를 나타내고 이후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19년~`23년) 평균 농도는 부남호1 지점 7.52mg/L, 

부남호2 지점 7.29mg/L, 부남호3 지점 7.36mg/L로 Ⅴ등급의 수질을 보였음

- T-N농도는 연도별로 증감의 차이는 있으나 뚜렷한 증감 추세는 보이지 않았음

- T-P농도는 연도별로 증감의 차이는 있지만 뚜렷한 증감 추세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최근 5년(`19년~`23년) 평균 농도는 부남호1 지점 0.083mg/L, 부남호2 지점 

0.100mg/L, 부남호3 지점 0.126mg/L로 Ⅳ~Ⅴ등급 수질을 보였음

● 부남호 내 호소수 측정망의 계절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5년의 월평균 

수질을 분석하였음

- 대부분 항목에서 부남호 유입부인 부남호3 지점의 농도가 가장 높고 방조제 쪽으로 

갈수록 농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BOD농도는 부남호 유입부인 부남호3 지점의 농도가 가장 높고 방조제 쪽으로 

갈수록 농도가 낮아졌으며, 1월부터 농도가 점차 증가하여 5월에 최대 농도를 보인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TOC농도는 3개 지점 모두 유사한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BOD와 유사하게 5월에 최대 

농도를 나타낸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T-N농도는 부남호 유입부인 부남호3 지점의 농도가 가장 높은 반면, 다른 두 

지점은 유사한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1월이 가장 높고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T-P농도는 부남호 유입부인 부남호3 지점의 농도가 가장 높고 방조제 쪽으로 

갈수록 농도가 낮아졌으며, 부남호3 지점은 8~9월에 농도가 가장 높은 반면 

부남호1과 2지점은 6~7월에 농도가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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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남호 내 위치한 호소수의 수질변화를 분석할 결과, 대부분 항목에서 부남호 

유입부인 부남호3 지점의 농도가 가장 높고 방조제 쪽으로 갈수록 농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남호의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유역의 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6] 부남호 지점별 수질변화

[그림 7] 부남호 지점별 최근 5년(`19년~`23년) 월평균 수질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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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남호1 - BOD 부남호2 - BOD 부남호3 - BOD

부남호1 - TOC 부남호2 - TOC 부남호3 - TOC

부남호1 – T-N 부남호2 – T-N 부남호3 – T-N

부남호1 – T-P 부남호2 – T-P 부남호3 – T-P
[그림 8] 부남호 지점 및 월별 수질농도 변화(`19년~`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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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BOD(mg/L) TOC(mg/L) T-N(mg/L) T-P(mg/L)

2004년 3.73 - 6.678 0.152 

2005년 4.89 - 5.537 0.163 

2006년 5.33 - 4.686 0.154 

2007년 5.63 - 7.988 0.228 

2008년 11.17 - 4.588 0.225 

2009년 6.42 - 4.985 0.332 

2010년 5.05 - 7.247 0.311 

2011년 5.08 - 8.598 0.205 

2012년 3.81 - 6.955 0.136 

2013년 4.37 4.87 7.095 0.197 

2014년 4.63 5.80 7.391 0.229 

2015년 4.39 4.78 6.341 0.264 

2016년 5.62 4.58 6.322 0.254 

2017년 3.14 5.86 5.169 0.132 

2018년 3.51 4.69 9.714 0.161 

2019년 3.23 4.33 7.721 0.191 

2020년 4.02 3.43 10.091 0.134 

2021년 3.32 3.57 9.029 0.166 

2022년 4.35 4.85 8.635 0.182 

2023년 2.96 4.38 9.250 0.130 

전체평균 4.72 4.65 7.232 0.197

최근 5년 평균 3.57 4.11 8.945 0.160

자료: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표 3] 장검천 연평균 수질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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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BOD(mg/L) TOC(mg/L) T-N(mg/L) T-P(mg/L)

2004년 8.12 - 10.369 0.772 

2005년 4.38 - 8.634 0.688 

2006년 4.03 - 10.913 0.920 

2007년 4.03 - 9.503 0.682 

2008년 2.66 - 7.070 0.759 

2009년 4.63 - 7.966 0.875 

2010년 4.88 - 7.477 0.597 

2011년 4.92 - 8.287 0.683 

2012년 4.07 - 7.620 0.599 

2013년 4.98 5.23 8.628 0.824 

2014년 5.71 6.19 9.054 0.833 

2015년 2.10 4.82 3.814 0.136 

2016년 2.17 3.62 5.057 0.172 

2017년 3.52 6.13 4.431 0.228 

2018년 4.78 4.91 8.871 0.521 

2019년 5.50 5.52 7.199 0.454 

2020년 4.72 3.78 7.243 0.345 

2021년 6.24 4.08 7.385 0.376 

2022년 7.60 4.96 8.693 0.552 

2023년 3.39 5.06 6.656 0.263 

전체평균 4.62 4.93 7.743 0.564

최근 5년 평균 5.49 4.68 7.435 0.398

자료: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표 4] 태안천 연평균 수질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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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BOD(mg/L) TOC(mg/L) T-N(mg/L) T-P(mg/L)

1997년 3.24 - 1.312 0.074 

1998년 3.53 - 1.473 0.076 

1999년 3.92 - 1.324 0.042 

2000년 4.08 - 1.305 0.035 

2001년 3.13 - 1.185 0.027 

2002년 3.97 - 1.396 0.045 

2003년 4.48 - 3.133 0.145 

2004년 2.23 - 2.966 0.188 

2005년 3.13 - 1.620 0.083 

2006년 3.76 - 1.584 0.101 

2007년 5.17 - 1.807 0.110 

2008년 3.51 - 1.356 0.051 

2009년 6.81 2.19 1.676 0.114 

2010년 6.61 0.81 2.262 0.210 

2011년 5.28 3.18 2.144 0.096 

2012년 3.85 2.64 1.430 0.085 

2013년 3.06 2.65 1.993 0.079 

2014년 5.17 1.73 0.973 0.056 

2015년 3.90 1.96 1.072 0.063 

2016년 3.63 3.00 1.458 0.063 

2017년 3.84 4.76 1.488 0.069 

2018년 4.18 8.11 1.769 0.091 

2019년 4.74 9.61 1.712 0.067 

2020년 3.90 7.68 1.392 0.090 

2021년 4.13 6.57 0.957 0.055 

2022년 4.83 7.49 1.343 0.099 

2023년 3.56 6.24 1.421 0.105 

전체 평균 4.13 4.55 1.619 0.086 

최근 5년 평균 4.23 7.52 1.365 0.083

자료: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표 5] 부남호1 지점 연평균 수질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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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BOD(mg/L) TOC(mg/L) T-N(mg/L) T-P(mg/L)

1997년 3.19 - 1.238 0.105 

1998년 3.65 - 1.259 0.064 

1999년 3.83 - 1.555 0.046 

2000년 4.17 - 1.948 0.039 

2001년 3.13 - 1.327 0.028 

2002년 4.18 - 1.444 0.043 

2003년 5.10 - 4.099 0.158 

2004년 2.67 - 3.051 0.225 

2005년 3.26 - 2.115 0.122 

2006년 4.04 - 1.595 0.089 

2007년 4.32 - 1.850 0.106 

2008년 3.55 - 1.507 0.053 

2009년 3.85 2.17 1.292 0.083 

2010년 8.56 1.95 2.288 0.187 

2011년 4.25 3.45 2.264 0.089 

2012년 3.13 3.77 1.698 0.080 

2013년 2.41 3.40 1.688 0.050 

2014년 3.87 1.65 0.997 0.069 

2015년 4.33 2.12 1.274 0.068 

2016년 5.48 3.69 1.699 0.079 

2017년 4.71 5.66 1.465 0.078 

2018년 5.12 8.47 1.979 0.107 

2019년 4.32 9.82 1.661 0.079 

2020년 4.78 7.45 1.761 0.122 

2021년 4.72 6.16 1.226 0.074 

2022년 3.99 6.85 1.451 0.099 

2023년 4.27 6.20 1.491 0.126 

전체 평균 4.16 4.87 1.751 0.091 

최근 5년 평균 4.41 7.29 1.518 0.100

자료: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표 6] 부남호2 지점 연평균 수질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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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BOD(mg/L) TOC(mg/L) T-N(mg/L) T-P(mg/L)

1997년 4.07 - 2.025 0.098 

1998년 4.59 - 1.485 0.079 

1999년 4.13 - 2.468 0.074 

2000년 3.68 - 1.983 0.041 

2001년 3.70 - 1.485 0.031 

2002년 4.21 - 1.951 0.044 

2003년 4.82 - 2.961 0.150 

2004년 3.96 - 2.947 0.131 

2005년 3.29 - 2.745 0.127 

2006년 3.98 - 2.053 0.082 

2007년 4.85 - 2.212 0.145 

2008년 5.17 - 1.896 0.086 

2009년 3.97 2.03 1.318 0.087 

2010년 6.86 2.58 3.349 0.246 

2011년 6.14 4.37 2.867 0.094 

2012년 3.18 5.09 2.328 0.113 

2013년 2.69 4.69 2.216 0.062 

2014년 4.71 2.53 1.322 0.068 

2015년 5.69 2.81 1.788 0.091 

2016년 6.98 4.06 2.086 0.107 

2017년 6.56 8.51 1.987 0.125 

2018년 6.27 7.77 2.388 0.134 

2019년 7.10 9.53 2.148 0.113 

2020년 5.42 7.92 2.345 0.152 

2021년 4.59 6.51 1.871 0.082 

2022년 5.18 6.63 1.927 0.121 

2023년 5.19 6.20 2.088 0.161 

전체 평균 4.81 5.46 2.154 0.104 

최근 5년 평균 5.50 7.36 2.076 0.126

자료: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표 7] 부남호3 지점 연평균 수질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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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남호 퇴적물 오염도 현황

 3.1 퇴적물 측정지점

● 부남호 퇴적환경의 오염도를 파악하기 위해 2020년에 수행한 ｢2020년 서해안 

연안환경측정망 모니터링 연구용역｣의 결과를 인용하였음

- 부남호 상류, 중류, 하류 각 1개 지점씩 총 3개 지점을 대상으로 퇴적물 오염도 

현황을 조사하였음

[그림 9] 부남호 퇴적물 조사지점 현황(BN-1~B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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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퇴적물 오염도 분석결과

가. 입도 분석

● 퇴적물 입도는 모래 3.2~18.9%(평균 9.5%), 실트 71.6~82.7%(평균 76.4%), 

점토 9.5~18.7%(평균 14.1%)의 범위를 보였음

- 상·하류 지점 전체적으로 모래 비율이 낮고 실트와 점토와 같은 미립자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퇴적물 오염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지점

조성비 조직변수

퇴적상자갈 모래 실트 점토
평균 
입경

분급도
왜도 첨도

(%) (Φ)

BN-1 0.0 6.3 75.0 18.7 6.86 1.61 -0.04 1.44 Z

BN-2 0.0 3.2 82.7 14.2 6.66 1.36 0.08 1.22 Z

BN-3 0.0 18.9 71.6 9.5 5.66 1.79 0.05 0.94 sZ

평균 0.0 9.5 76.4 14.1 6.39 1.59 0.03 1.20 -

[표 8] 퇴적물 입도 분석결과

나. 오염도 분석

● 퇴적물 오염도는 유기물 및 영양염류 모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퇴적물의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일반항목(완전연소가능량, 총유기탄소, 총질소, 총인)

- 완전연소가능량 : 15.3~22.5%(평균 18.5%)

- 총유기탄소(TOC) : 4.21~6.52%(평균 5.08%)

- 총질소(T-N) : 5,200~5,300㎎/㎏(평균 5,233㎎/㎏)

- 총인(T-P) : 303.8~1,075.5㎎/㎏(평균 804.7㎎/㎏)

● 중금속 항목(Cd, Cr, Cu, Pb, Zn, Ni, Mn, Al, Fe, As, Hg)

- 카드뮴(Cd): 0.32~0.54㎎/㎏(평균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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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롬(Cr): 55.7~85.9㎎/㎏(평균 70.8㎎/㎏)

- 구리(Cu): 32.6~37.4㎎/㎏(평균 35.0㎎/㎏)

- 니켈(Ni): 32.2~42.3㎎/㎏(평균 37.2㎎/㎏)

- 납(Pb): 33.9~39.1㎎/㎏(평균 36.5㎎/㎏)

- 아연(Zn): 100.3~139.1㎎/㎏(평균 119.7㎎/㎏)

- 망간(Mn): 790.5~1,984.6㎎/㎏(평균 1,387.5㎎/㎏)

- 철(Fe): 3.2~4.9%(평균 4.1%)

- 알루미늄(Al): 6.0~9.5%(평균 7.8%)

- 비소(As): 6.1~12.8㎎/㎏(평균 9.5㎎/㎏)

- 수은(Hg): 32.9~39.8㎍/㎏(평균 36.4㎍/㎏)

- 부남호 퇴적물 내 중금속은 대부분 항목에서 방조제 부근보다 상류 지역에서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카드뮴은 상류 지역보다 방조제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지점 완전연소가능량(%) TOC(%) TN(㎎/㎏) TP(㎎/㎏)

BN-1 17.8 4.52 5,300 1,075.5

BN-2 15.3 4.21 5,200 1,034.9

BN-3 22.5 6.52 5,200 303.8

평균 18.5 5.08 5,233 804.7

[표 9] 퇴적물 일반항목 분석결과

지점
Cd Cr Cu Ni Pb Zn Mn Fe Al As Hg

(㎎/㎏)

BN-1 0.32 85.9 37.4 42.3 39.1 139.1 1,984.6 4.9 9.5 12.8 39.8

BN-2 - - - - - - - - - - -

BN-3 0.54 55.7 32.6 32.2 33.9 100.3 790.5 3.2 6.0 6.1 32.9

평균 0.43 70.8 35.0 37.2 36.5 119.7 1,387.5 4.1 7.8 9.5 36.4

[표 10] 퇴적물 중금속 항목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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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남호 유역 오염원 현황

 4.1 오염원 조사방법

● 전국오염원조사자료(2022년 12월 기준)를 활용하여 오염원을 조사하였음

- 부남호 유역은 서산시 부석면, 팔봉면과 태안군 태안읍, 남면이 포함되어 있으며, 

행정구역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등 오염원자료를 유역에 포함되는 면적 

점유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4.2 오염원 현황

가. 생활계 오염원

● 부남호 유역 내 총인구는 31,395명이며, 도심지인 태안읍이 포함된 태안군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86%를 차지하였음

- 전체 인구 중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가 약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수처리 인구 중 

분류식 42%, 합류식 58%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시군 읍면 합계
하수처리구역 하수미처리구역

소계 분류식 합류식 소계 오수처리 단독정화 수거식

서산시

부석면 3,788 1,196 641 556 2,592 1,141 880 571 

팔봉면 578 153 86 68 425 226 192 7 

소  계 4,366 1,350 727 623 3,017 1,367 1,072 578 

태안군

태안읍 26,050 23,119 9,560 13,559 2,932 2,241 691 0 

남  면 978 174 174 0 804 716 88 0 

소  계 27,029 23,293 9,734 13,559 3,736 2,957 779 0 

합계 31,395 24,643 10,460 14,182 6,752 4,324 1,851 578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전국오염원조사(https://wems.nier.go.kr/)

[표 11] 부남호 유역 인구현황
(단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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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축산계 오염원

● 축산계 오염원은 오염부하가 큰 젖소, 한우, 돼지, 사육두수가 많은 가금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 태안군보다 서산시의 사육두수가 많았으며, 전체 사육두수 중 한우 80%, 돼지 100%, 

가금 96%가 서산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시군 읍면 젖소 한우 돼지 가금, 기타

서산시

부석면 64 2,636 7,448 136,777 

팔봉면 21 255 534 26,286 

소  계 85 2,891 7,982 163,063 

태안군

태안읍 401 596 0 7,344 

남  면 0 144 0 0 

소  계 401 740 0 7,344 

합계 486 3,630 7,982 170,408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전국오염원조사(https://wems.nier.go.kr/)

[표 12] 부남호 유역 가축 사육현황
(단위: 마리)

다. 산업계 오염원

● 폐수발생량은 서산시 278 m3/일, 태안군 129 m3/일, 총 407 m3/일 폐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재이용, 무방류 등의 이유로 서산시 38 m3/일, 

태안군 97 m3/일, 총 134 m3/일의 폐수가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시군 읍면 폐수발생량 폐수배출량

서산시

부석면 234 0 

팔봉면 43 38 

소  계 278 38 

태안군

태안읍 116 90 

남  면 13 7 

소  계 129 97 

합계 407 134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전국오염원조사(https://wems.nier.go.kr/) 참조

[표 13] 부남호 유역 산업폐수 발생 및 배출현황
(단위: m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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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지계 오염원

● 부남호 유역의 총면적은 156.9 km2이었으며, 토지이용 형태는 답, 임야, 기타, 

전 순으로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음

- 농경지(전, 답)의 면적이 전체면적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시군 읍면 합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서산시

부석면 63.9 5.8 26.7 13.7 4.2 13.6 

팔봉면 6.3 1.0 0.9 3.7 0.4 0.4 

소  계 70.2 6.8 27.5 17.4 4.5 14.0 

태안군

태안읍 52.7 8.2 13.4 17.7 7.2 6.2 

남  면 34.0 5.1 10.5 9.6 2.7 6.1 

소  계 86.7 13.2 23.9 27.3 10.0 12.3 

합계 156.9 20.0 51.5 44.7 14.5 26.3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전국오염원조사(https://wems.nier.go.kr/) 참조

[표 14] 부남호 유역 토지이용 현황
(단위: km2)

마. 환경기초시설

● 부남호 유역 내 환경기초시설은 총 4개소(공공하수처리시설 1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가 운영 중임

- 방류수의 BOD 농도는 낮지만, 영양염류(T-N, T-P) 농도가 높아 관리가 필요해 보임

시설명 소재지
시설용량

(m3/일)

가동률

(%)

방류수질 (mg/L)

BOD TOC T-N T-P

태안 태안군 태안읍 평천길 227-40 9,000 111 2.7 8.3 13.020 0.548

망미 태안군 남면 몽산리 868 60 58 2.8 7.9 11.982 0.982

취평 서산시 부석면 취평리 793-2 180 55 7.1 10.8 13.001 0.519

노라포 서산시 부석면 봉락리 720-1 45 23 6.5 9.6 21.854 1.632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전국오염원조사(https://wems.nier.go.kr/) 참조

[표 15] 부남호 유역 내 환경기초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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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남호 유역 오염부하량 현황

 4.1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 발생 및 배출부하량은“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국립환경과학원, 2022)”에 

따라 산정하였음

4.2 발생부하량 현황

가. BOD발생부하량

● 유역 내 BOD총발생부하량은 7,150.7kg/일로 산정되었으며, 축산계 오염부하량이 

많은 서산시 부석면과 생활계 부하량이 많은 태안군 태안읍의 발생부하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오염원별 BOD발생부하량을 살펴보면, 축산계 55%, 생활계 35%, 토지계 8% 

순으로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오염원 및 행정구역별 BOD발생부하량을 살펴보면, 생활계는 태안읍(84%), 

축산계는 부석면(75%), 산업계는 팔봉면(40%)과 태안읍(29%), 부석면(26%), 

토지계는 부석면(40%)과 태안읍(36%)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시군 읍면 합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서산시

부석면 3,475.4 273.9 2,950.2 30.1 221.2 

팔봉면 449.3 41.1 342.8 47.1 18.3 

소  계 3,924.7 315.0 3,293.0 77.2 239.5 

태안군

태안읍 2,938.4 2,126.7 577.3 34.6 199.7 

남  면 287.7 86.1 76.0 5.4 120.2 

소  계 3,226.0 2,212.8 653.3 40.1 319.8 

합계 7,150.7 2,527.8 3,946.4 117.3 559.3 

[표 16] 부남호 유역 BOD발생부하량 현황
 (단위: kg/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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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부남호 유역 BOD발생부하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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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N발생부하량

● 유역 내 T-N총발생부하량은 2,067.8kg/일로 산정되었으며, 축산계 오염부하량이 

많은 서산시 부석면과 생활계 부하량이 많은 태안군 태안읍의 발생부하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오염원별 T-N발생부하량은 축산계가 44%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생활계 32%, 토지계 23%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오염원 및 행정구역별로 T-N발생부하량을 살펴보면, 생활계는 태안읍(83%), 

축산계는 부석면(74%), 산업계는 태안읍(48%), 팔봉면(26%) 토지계는 

부석면(38%)과 태안읍(3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시군 읍면 합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서산시

부석면 935.1 76.2 675.0 1.9 182.0 

팔봉면 111.7 11.4 77.6 3.7 18.9 

소  계 1,046.7 87.6 752.6 5.6 200.9 

태안군

태안읍 875.9 551.3 143.4 6.8 174.3 

남  면 145.2 24.2 16.8 1.8 102.3 

소  계 1,021.1 575.6 160.3 8.6 276.7 

합계 2,067.8 663.2 912.9 14.1 477.6 

[표 17] 부남호 유역 T-N발생부하량 현황
 (단위: kg/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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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부남호 유역 T-N발생부하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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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P발생부하량

● 유역 내 T-P총발생부하량은 461.3kg/일로 산정되었으며, 축산계 오염부하량이 

많은 서산시 부석면과 생활계 부하량이 많은 태안군 태안읍의 발생부하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오염원별 T-P발생부하량은 축산계가 70%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생활계 

15%, 토지계 14%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오염원 및 행정구역별로 T-P발생부하량을 살펴보면, 생활계는 태안읍(83%), 

축산계는 부석면(75%), 산업계는 태안읍(52%), 토지계는 부석면(38%)과 

태안읍(36%)인 것으로 나타났음

시군 읍면 합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서산시

부석면 276.5 8.2 244.4 0.1 23.9 

팔봉면 31.8 1.2 27.6 0.8 2.2 

소  계 308.3 9.4 271.9 0.9 26.0 

태안군

태안읍 131.0 59.5 47.3 1.2 23.0 

남  면 22.0 2.6 5.2 0.2 14.1 

소  계 153.0 62.1 52.5 1.4 37.0 

합계 461.3 71.5 324.5 2.3 63.1 

[표 18] 부남호 유역 T-P 발생부하량 현황
 (단위: kg/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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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부남호 유역 T-P 발생부하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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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배출부하량 현황

가. BOD 배출부하량

● 유역 내 BOD총배출부하량은 1,192.4kg/일로 산정되었으며, 서산시 부석면과 

태안군 태안읍에서 배출되는 부하량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서산시 부석면 : 축산계, 토지계 오염원

- 태안군 태안읍 : 생활계, 토지계 오염원

● 점배출부하량은 생활계 96%, 비점배출부하량은 토지계 60%, 축산계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오염원별로 살펴보면, 토지계 부하량이 4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축산계 30%, 생활계 24%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오염원 및 행정구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생활계는 태안읍(70%), 축산계는 부석면 

(75%), 산업계는 태안읍(92%), 토지계는 부석면(40%)과 태안읍(3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시군 읍면 합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소계 점 비점 소계 점 비점 소계 점 비점 소계 점 비점

서

산

시

부석면 551.5 69.3 69.3 0.0 265.5 0.0 265.5 0.0 0.0 0.0 216.7 0.0 216.7 

팔봉면 57.8 9.8 9.8 0.0 29.9 0.2 29.7 0.2 0.2 0.0 17.9 0.0 17.9 

소  계 609.2 79.1 79.1 0.0 295.4 0.2 295.2 0.2 0.2 0.0 234.6 0.0 234.6 

태

안

군

태안읍 447.3 202.0 201.6 0.4 50.3 0.3 50.0 3.3 3.3 0.0 191.7 8.5 183.2 

남  면 135.9 8.6 8.6 0.0 6.8 0.0 6.8 0.1 0.1 0.0 120.4 0.2 120.2 

소  계 583.2 210.5 210.1 0.4 57.1 0.3 56.8 3.4 3.4 0.0 312.1 8.7 303.4 

합계 1,192.4 289.6 289.2 0.4 352.6 0.5 352.0 3.6 3.6 0.0 546.7 8.7 537.9 

[표 19] 부남호 유역 BOD배출부하량 현황
(단위: kg/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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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부남호 유역 BOD배출부하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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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N배출부하량

● 유역 내 T-N총배출부하량은 988.7kg/일로 산정되었으며, 서산시 부석면과 

태안군 태안읍에서 배출되는 부하량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서산시 부석면 : 축산계, 토지계 오염원

- 태안군 태안읍 : 생활계, 토지계 오염원

● 점배출부하량은 생활계 88%, 비점배출부하량은 토지계 68%, 축산계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오염원별로 살펴보면, 토지계 부하량이 50%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생활계 28%, 축산계 22%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오염원 및 행정구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생활계는 태안읍(85%), 축산계는 부석면(74%), 

산업계는 태안읍(60%), 토지계는 태안읍(39%)과 부석면(3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시군 읍면 합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소계 점 비점 소계 점 비점 소계 점 비점 소계 점 비점

서

산

시

부석면 367.6 28.5 28.5 0.0 160.4 0.0 160.4 0.0 0.0 0.0 178.7 0.0 178.7 

팔봉면 41.7 4.5 4.5 0.0 18.2 0.5 17.7 0.5 0.5 0.0 18.6 0.0 18.6 

소  계 409.3 33.0 33.0 0.0 178.6 0.5 178.1 0.5 0.5 0.0 197.2 0.0 197.2 

태

안

군

태안읍 462.4 233.3 233.2 0.1 33.8 0.7 33.1 0.9 0.9 0.0 194.5 32.7 161.7 

남  면 116.9 9.2 9.2 0.0 4.0 0.0 4.0 0.1 0.1 0.0 103.6 1.2 102.3 

소  계 579.4 242.4 242.3 0.1 37.8 0.7 37.1 1.0 1.0 0.0 298.1 34.0 264.1 

합계 988.7 275.4 275.3 0.1 216.4 1.2 215.3 1.5 1.5 0.0 495.3 34.0 461.3

[표 20] 부남호 유역 T-N배출부하량 현황
(단위: kg/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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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부남호 유역 T-N배출부하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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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P배출부하량

● 유역 내 T-P총배출부하량은 106.3kg/일로 산정되었으며, 서산시 부석면과 

태안군 태안읍에서 배출되는 부하량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서산시 부석면 : 축산계, 토지계 오염원

- 태안군 태안읍 : 생활계, 토지계 오염원

● 점배출부하량은 생활계 90%, 비점배출부하량은 토지계 72%, 축산계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오염원별로 살펴보면, 토지계 부하량이 59%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축산계 23%, 생활계 17%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오염원 및 행정구역별 분포를 보면, 생활계는 태안읍(85%), 축산계는 부석면(74%), 

산업계는 태안읍(60%), 토지계는 태안읍(39%)과 부석면(3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시군 읍면 합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소계 점 비점 소계 점 비점 소계 점 비점 소계 점 비점

서

산

시

부석면 44.7 2.8 2.8 0.0 18.2 0.0 18.2 0.0 0.0 0.0 23.7 0.0 23.7 

팔봉면 4.8 0.5 0.5 0.0 2.1 0.2 2.0 0.1 0.1 0.0 2.1 0.0 2.1 

소  계 49.5 3.3 3.3 0.0 20.3 0.2 20.1 0.1 0.1 0.0 25.8 0.0 25.8 

태

안

군

태안읍 41.3 14.2 14.2 0.0 3.6 0.2 3.4 0.3 0.3 0.0 23.2 1.2 22.0 

남  면 15.5 0.9 0.9 0.0 0.4 0.0 0.4 0.0 0.0 0.0 14.2 0.1 14.1 

소  계 56.7 15.1 15.1 0.0 4.0 0.2 3.8 0.3 0.3 0.0 37.3 1.3 36.1 

합계 106.3 18.3 18.3 0.0 24.4 0.4 23.9 0.4 0.4 0.0 63.2 1.3 61.9 

[표 21] 부남호 유역 T-P배출부하량 현황
(단위: kg/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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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부남호 유역 T-P배출부하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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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B지구 여건변화 및 부남호 
수질개선방안03

1. 서산B지구 및 부남호 여건 변화

● 서산B지구 부남호 조성 이후 지역개발사업(서산바이오웰빙특구, 태안기업도시)을 

추진 중이며, 서산바이오웰빙특구 내 스마트팜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임

● 부남호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수질개선 효과가 

전무하여 수질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9년 부남호 역간척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 해양수산부에서 기수역에 대한 복원 타당성 평가를 추진할 예정임

구분 분야 기간 사업비 주요 사업내역

호외

대책

환경기초시설 `19~`22 248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 - - 미시행

호내

대책

준설사업 `07~ 1,409억원 부남호 준설사업(민간 시행)

수질개선사업 - - 미시행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24)

[표 22] 부남호 수질개선대책 추진내용

● 부남호 기수역 복원사업이 추진되면 기존 서산B지구 내 농지를 포함하여 새롭게 

조성되는 스마트팜 단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부남호 기수역 복원사업 추진으로 수질개선을 통해 서산B지구 농지 및 스마트팜 

단지에 양질의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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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24)

[그림 16] 서산B지구 개발계획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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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충청남도(2019), 천수만 하구환경 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부남호 하구(갯벌) 복원 기본계획-

[그림 17] 부남호 역간척 사업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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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남호 기수역 복원을 통한 수질개선

● 부남호 수질개선을 위해 다양한 호외 및 호내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으나 5~6등급 수준의 수질을 보이고 있으므로, 해수 순환을 통한 기수역 

복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부남호 수질을 개선하여야 함

-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확충, 인공습지 조성, 준설사업 

시행 등 다양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였더라도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해수 

순환을 통해 기수역을 복원하여 궁극적으로 부남호 수질을 개선하여야 함

구   분 사 업 내 용

호외

대책

하수처리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비점오염저감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점오염원(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 외의

도시, 도로, 농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배출원 저감시설 

공단폐수처리
일 폐수배출량 2천톤 이상.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장 등 공단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수생태 개선 물환경보전법 수생태계 복원계획에 따른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하수처리 재이용
물재이용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호내

대책

인공습지 식물 흡수, 흡착, 미생물 분해 등의 작용으로 오염수 제거

침강지 유입수를 일시 저류시켜 오탁수 침점ㆍ제거

장치형시설
여과형ㆍ소용돌이형ㆍ스크린형ㆍ응집침전형ㆍ생물학적 처리형 등

장치형 비점오염처리시설

준설 및 수처리
스크린 등 물리적 처리시설과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

[표 23] 호외 및 호내 수질개선대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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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B지구 스마트팜단지 및 농지 
농업용수 공급방안04

1. 부남호 수질개선을 통한 스마트팜단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1.1 단기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재이용수 이용

● 부남호 수질개선과 관계없이 부남호 및 간월호 상류에 위치한 태안 및 

서산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를 스마트팜단지에 농업용수로 재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임

- 간월호 상류에 위치한 서산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20,000㎥/일)과 

부남호 상류에 위치한 태안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9,000㎥/일)의 

처리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임

- 스마트팜단지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서 스마트팜단지까지 

용수공급을 위한 관로 설치가 부가적으로 필요함

- 하지만, 농민 또는 지역주민 입장에서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하는 것에 대한 

심미적인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1.2 단기이동형 정수처리시스템 도입

● 부남호 수질을 개선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부남호 기수역이 

복원되면 용수 활용에도 문제가 발생하므로, 단기적으로 부남호 원수를 

수처리하여 스마트팜단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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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남호 원수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원하는 수준까지 수처리를 통해 스마트팜단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 현재 기준에서 활용 가능한 이동형 정수처리시스템을 비교·검토하여 현장에 적합한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함

- 스마트팜단지 조성계획 및 부남호 하구복원사업과 연계하여 농업용수 공급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시노펙스(Synopex)

- SMDT(Synopex Mobile Drinking water feeding Trailer)는 콤팩트한 시스템 구성과 신속한 

이동설치가 가능하여 응급상황 발생지역 등에 즉시 적용 가능한 이동식 수처리시스템

시스템 개요 및 특징 공정도 및 모델 사양

자료 : K-water 내부자료(2012)

[표 24] 시노펙스(Synopex) 이동식 수처리시스템 시스템(SM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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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시스(Krosys)

- 컨테이너형 정수처리 장치로 빠른시간 내 설치와 수납이 가능

시스템 개요 공정도

 (참고) 크로시스 정수장비 제작/납품 사례

자료 : K-water 내부자료(2012)

[표 25] 크로시스(Krosys) 컨테이너형 정수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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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원에코텍

- 고정식 설치가 불가능한 곳에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특수 

제작한 저상형 트레일러에 장치를 탑재한 이동식 여과설비

시스템 개요 이동식 여과설비

자료 : K-water 내부자료(2012)

[표 26] 케이원에코텍 이동식 여과설비

● 베올리아(Veolia)

- 재난지역 식수 및 용수공급을 위한 이동식 여과설비

시스템 개요 및 제품사양

자료 : K-water 내부자료(2012)

[표 27] 베올리아(Veolia) 이동식 여과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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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중장기
 정수장 건설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 중장기적으로 스마트팜단지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남호 

원수를 처리하기 위한 정수장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함

- 부남호 수질과 관계없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항구적으로 

정수장을 건설하여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함

● 정수장 규모 및 처리공정

- 스마트팜단지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일 3,000㎥/일 규모의 정수장이 필요함

- 정수처리공정은 응집, 침전, 모래여과 등의 표준정수처리공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양질의 용수를 공급하여야 함

- 스마트팜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일 3,000㎥/일 규모의 정수장 기준으로 

관경은 D300mm가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산정되었음

고도정수처리시설(필요시)

중간
가압장

오존
접촉조

활성탄
흡착지

착수정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 급속
여과지 정수지

표준 정수처리공정

[그림 18] 정수장 설치 개념도

● 정수장 공사비 및 운영비

- 정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공사비는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도시설 운영비 및 

개략공사비 산정프로그램(2024)｣에 따라 산정한 결과, 총 공사비는 46,144백만원, 

관로 설치 18,718백만원(전체의 41%), 정수장 설치 27,426백만원(전체의 59%)으로 

산정되었음

- 1일 3,000㎥/일 기준 정수처리시설의 운영비는 연간 490백만원으로 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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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요공사비(백만원) 비   고

계 46,144

원수 이송관로
소계 11,699

원수 이송관로 11,699 D300mm × 5km 기준

저수장

(Q=3,000㎥/일)

소계 27,426

토목 9,246 조경공사 포함(토목공사비 3%)

건축 8,141

기계 4,874 송수펌프 양정 30m 적용

전기 1,294

계측 3,871

용수 공급관로
소계 7,019

용수공급관로 7,019 D300mm × 3km 기준

주) 수도시설 운영비 및 개략공사비 산정프로그램(2024, 환경부)

주) 원수 및 용수관로 : D300mm, DCIP, 아스팔트, 가시설(H-PILE(천공 후 항타)), 토사(90%), 암(10%) 기준

주)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소지 있음 

[표 28] 정수장 설치 소요공사비

구  분 연간 운영비(백만원) 비   고

계 490

인건비 320 인력 5인 기준

제경비 128

전력비 8

약품비 9

수선비 22

슬러지처리비 3

주) 수도시설 운영비 및 개략공사비 산정프로그램(2024, 환경부)

주) 이용률 80% 기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소지 있음 

[표 29] 정수장 설치 소요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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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남호 수질개선을 통한 서산B지구 농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2.1 농경지 농업용수 수요량 및 공급량 추정

  (1) 농업용수 수요량 추정

● 서산B지구 내 농경지는 1,497ha로, 전체 간척지 면적(3,745ha)의 40.0% 수준임

- 농경지 1,497ha 가운데 현대건설은 238ha, 민간은 1,259ha를 소유하고 있음

- 간척지 일부 면적(2,116ha)은 산업용지(태안기업도시, 바이오웰빙특구)로 전환되었음

●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2014년) 및 농업용수 공급량 기반으로 수요량 산정을 

통해 논용수 원단위 산정

-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2014년) 및 농업용수 공급량 기반으로 수요량 산정을 통한 

충청남도 논용수 원단위인 1,836mm를 적용하면, 서산B지구 농경지 1,497ha에 필요한 

농업용수는 약 2,748만 톤으로 추정됨

  (2) 농업용수 공급량 추정

● 부남호 인근에 위치한 인평, 강수, 마룡저수지 등의 용수를 농업용수로 활용

- 3개 저수지의 유효저수량은 120.1만 톤 수준으로 비상시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평 : 수혜면적 203ha, 총저수량 89.1만 톤, 유효저수량 81.1만 톤

- 강수 : 수혜면적 37ha, 총저수량 9.6만 톤, 유효저수량 8.1만 톤

- 인평 : 수혜면적 40ha, 총저수량 34.6만 톤, 유효저수량 30.9만 톤

● 부남호 하구복원 기본계획에 따라 부남호 유효저수량 2,316만 톤 가운데 상류 측 

담수구역의 관리수위 E.L.(-)1.60m 기준으로 1,112만톤의 용수를 활용할 수 있음

- 부남호 상류 측 담수구역의 용수 가운데 1,112만톤을 농업용수로 활용 가능

● 부남호와 저수지 용수를 고려하면, 농업용수 공급량은 약 1,232만 톤으로 전체 

수요량의 45% 수준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농업용수(1,516만 톤)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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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서산B지구 농지 농업용수 확보방안

● 부남호 해수 순환에 따라 서산B지구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하나의 방안보다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부남호 해수 순환으로 인해 농업용수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45% 수준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복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1) 부남호 상류 측 담수호를 농업용수로 활용

● 부남호 하구복원 기본계획에 따라 상류 측 담수호의 수질개선을 통해 농업용수로 

활용하여야 함

- 해수 차단을 위한 시설(차수공, 수문 등) 보강을 통해 담수호를 확보하여야 함

- 필요에 따라 저수량 증대를 위해 준설 등의 추진이 필요하며,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

자료 : 충청남도(2019), 천수만 하구환경 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부남호 하구(갯벌) 복원 기본계획-

[그림 19] 부남호 해수순환구역(A) 및 담수구역(B)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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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남호와 간월호 간 수로 연결

● 부남호와 간월호 사이에 수로 건설사업을 통해 부남호에 부족한 농업용수를 

간월호에서 공급받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 수로 연결을 통해 대량의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나, 건설 시 공사 

시행구간이 약 12km 이상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요구됨

- 또한, 간월호 용수 활용에 있어 간월호 인근 지역 농민들과의 마찰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3) 내염성 대체 농작물 전환을 통한 농지 규모 축소로 농업용수 수요량 감소

● 부남호 용수를 활용하는 농민들이 내염성 대체 농작물로 전환하도록 적극 설득 및 

유도하여 농업용수 수요량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부남호 해수 순환에 따라 부남호 내 염분 농도 증가로 논농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밭작물 또는 경제성 있는 소득 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야 함

- 농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내염성 대체 농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염분농도

(%)
재배 대상작물 재배방안

0.3 이상 갈대, 나문재, 칠면초, 퉁퉁마디 제염에 효과적인 자생 염생식물 재배

0.2~0.3 자운영, 해바라기, 메밀, 유체 등
경관작물, 유기물 공급효과가

큰 제염식물

0.1~0.2
국화, 석류, 무화과, 시금치, 

토마토, 오이 등
내염성 및 저항성 사료작물과 경과작물

0.1 이하
감자, 옥수수, 상추, 양파, 양배추, 

딸기, 파프리카 등
경제작물 재배

자료 : 국립식량과학원(2014)

[표 30] 토양 제염단계별 재배 가능 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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