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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실험을 통한 연속식 반응벽체에서의 복합오염물질 제거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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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double sheeted permeable reactive barrier containing two different reactive materials can be applied to remediate 
the groundwater contaminated by nutrients and heavy metals. In this study, in order to evaluate the removal efficiency of contaminants 
including ammonium, cadmium and phosphate by double layered permeable reactive barrier containing zeolite and steelmaking slag, 
column tests were performed. In addition, nonequilibrium reaction in column tests was analyzed by two-site nonequilibrium advection- 
dispersion model. Column test results showed that zeolite is effective for removal of ammonium, while steelmaking slag is effective 
for removal of phosphate and cadmium. The sequential reaction of zeolite and steelmaking slag gave the better removal efficiency 
for ammo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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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지하수 내에 영양염류와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반응성 매질을 적용한 연속식 

반응벽체공법이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양염류 오염물질인 암모늄과 인산염, 그리고 중금속인 카드뮴의 복합오염물질의 

제거를 위해 제올라이트와 제강슬래그를 반응성 매질로 구성한 연속식 반응벽체공법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흐름 조건을 모사한 

주상실험을 수행하여 제올라이트와 제강슬래그와의 연속반응에 의한 오염물질의 제거효과를 평가하였다. 주상실험결과는 비평형 

이류확산 모델을 적용하여 주상실험에서의 비평형 반응을 해석하였다. 주상실험을 통해 제올라이트는 암모늄 제거에 효과적이며 

제강슬래그는 인산염과 카드뮴 제거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으며, 연속식 반응벽체 구성 시 제올라이트와 제강슬래그 순서로 반응시

키는 조건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제올라이트, 제강슬래그, 연속식 반응벽체, 주상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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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투수성 반응벽체공법은 지하수 흐름 방향에 수직으로 반

응성 매질로 충진된 벽체를 지중에 설치하여 오염된 지하

수가 벽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반응성 매질과 오염물질이 

접촉하면서 분해, 흡착 및 침전 등의 반응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농도를 저감시키는 공법이다. 투수성 반응벽체 

공법에는 대상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반

응성 매질이 사용될 수 있다. 제올라이트는 알칼리 및 알칼

리토금속의 규산알루미늄 수화물인 광물로서 반응성 매질

로의 적용을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양이온교환

에 의하여 중금속과 암모늄 등 양이온성 오염물질의 제거

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Park et al., 2002). 한편 제

강슬래그는 제강작업에서 나오는 부산물로서 침전 및 흡착

을 통해 중금속 제거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imitrova & Mehanjiev, 2000; Kim et al., 

2005; Park et al., 2008; Kim et al., 2011; Lee et al., 2011). 

현장의 오염사례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 가지 오염물질만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동시에 존재한다. 영

양염류, 중금속 등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동시에 존재할 경

우 각 오염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한 메커니즘은 각각 다르

기 때문에 한 가지의 매질만을 이용하여 모든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복합오염물질의 제

거를 위해서는 반응벽체에 각각의 오염물질 제거가 가능한 

매질들을 혼합하거나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적용함으로써  

복합오염물질의 제거가 가능하다. 

제올라이트와 제강슬래그는 각각 영양염류와 중금속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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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매질을 이용하여 이중의 벽체를 형성하는 연속식 투수

성 반응벽체를 적용한다면 영양염류와 중금속의 복합오염

물질 정화가 가능할 것이다. Kim et al.(2014)은 제올라이트

와 제강슬래그의 연속반응에 의한 복합오염물질의 제거효

과를 분석한 바 있다. 각 반응성 매질에 대한 회분식실험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연속 회분식실험을 통하여 제올라이

트와 제강슬래그의 연속반응에 따른 각 오염물질의 제거효

과를 분석하여 복합오염물질의 제거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회분식실험은 화학적 평형

상태에서 반응성 매질과 오염물질 간의 반응성 평가이므로 

연속 투수성 반응벽체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흐름 조건하에서의 반응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양염류 오염물질인 암모늄과 인산염, 

그리고 중금속인 카드뮴의 복합오염물질의 제거를 위해 제

올라이트와 제강슬래그를 반응성 매질로 구성한 연속식 반

응벽체공법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흐름 조건을 모사

한 주상실험을 수행하였다. 주상실험을 통해 흐름 조건하

에서 제올라이트와 제강슬래그와의 연속 반응에 의한 암모

늄, 인산염, 카드뮴에 대한 제거효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비

평형 이류확산 모델을 적용하여 주상실험에서의 연속반응

을 해석하였다.

2. 비평형 이류확산모델

대수층 내에서 지하수의 오염물질 체류시간이 화학적 평

형상태에 도달하는 데 충분한 시간인 경우에는 평형흡착이 

일어난다. 여기서 평형이란 동적상태를 단순화시킨 경우로

서 대수층의 구성 물질과 오염물질 사이의 반응이 충분히 

빠르고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그러나 

지중 내에서의 오염물질은 화학･물리적으로 평형상태가 아

닌 조건에서 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화학적 비평형은 오

염물질의 동적흡착 때문에 발생하고, 물리적 비평형은 간

극수의 불규칙한 흐름 때문에 발생한다. 회분식실험의 경

우에는 평형상태에서의 매질의 오염물질에 대한 흡착특성

을 해석할 수 있으나 주상실험의 경우에는 흐름 조건하에

서 반응이 발생하므로 비평형 조건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화학적 비평형은 매질에서 흡착 가능한 공간이 두 가지 존

재한다고 가정한다(Nuria et al., 2010). 즉 흡착공간(Sorption 

site)을 즉각적인 반응과 느린 반응(동적반응에 지배)이 일

어나는 흡착공간으로 구분된다고 가정한다. 물리적 비평형

은 지중에 오염물질이 이동 가능한 간극과 오염물질이 이

동할 수 없는 간극의 두 가지 간극(Dual porosity)이 존재한

다고 가정하여 해석하게 된다. 연속식 반응벽체를 모사한 

주상실험에서 발생하는 비평형은 흐름 조건하에서 복합

오염물질의 제거에 대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화학적 

비평형 조건으로 해석하였다.

두 가지 흡착공간을 가정하는 화학적 비평형 이류-확산

방정식은 Cameron & Klute(1977)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현

장에서 흐름으로 인한 반응의 불확실성에 대한 높은 정확도

로 예측할 수 있는 모델로 알려져 있다. 매질의 흡착공간은 

즉각적인 반응에 의하여 평형흡착반응으로 설명될 수 있는 

즉시흡착공간과 느린 반응으로 인하여 시간에 따라 반응성

이 변하는 동적흡착공간으로 구분된다. 두 가지 흡착공간에 

대한 흡착률은 Eq. (1)과 Eq. (2)로 표현될 수 있다.






  (1)




 (2)

여기서 은 즉시흡착공간에 흡착되는 오염물질의 농도

(g/g), 는 동적흡착공간에 흡착되는 오염물질의 농도(g/g)

를 나타내며, 는 지하수에서의 오염물질 농도(g/cm3), 는 

시간(hour), 는 즉시흡착공간의 비율, 는 동적흡착공간

에서의 무차원의 일차동적반응계수(First-order kinetic rate 

coefficient), 는 선형흡착 분배계수(Distribution coefficient) 

(cm3/g)를 나타낸다.

비평형 이류-확산 지배방정식은 Eq. (3)과 같이 표현된다.



















  (3)

여기서 는 매질의 단위중량(g/cm3), 는 물의 부피 함수

비, D는 분산계수(cm2/hr), 는 유속(cm/hr), 는 거리(cm)

를 나타낸다.

Nkedi-Kizza et al.(1984)은 위의 식에서 균질한 토양에서 

발생하는 유체의 흐름이 정류상태라고 가정하고 무차원계

수를 이용하여 Eq. (3)과 Eq. (2)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4)




     (5)

여기서 Eq. (4)와 Eq. (5)의 무차원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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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stituent and concentration of zeolite and steelmaking 

slag

Constituents
Zeolite

(% by wt.)
Steelmaking slag 

(% by wt.)

SiO2 77.14 15.21

Al2O3 12.97 5.59

FeO3 2.31 38.13

MgO 0.89 3.15

CaO 1.72 37.32

Na2O 2.00 0.33

K2O 2.97 0.16

Total 100 100

Table 2. Basic properties of zeolite and steelmaking slag

Parameters Zeolite Steelmaking slag

Specific surface area (m2/g) 27.0 5.74

Cation exchange capacity
(cmol/100 g)

100 1.33

pH 6.6 12.6

 
  (6)


  (7)

  

  (8)

 

  (9)

 

  (10)

 

    (11)

 

   (12)

여기서 L은 주상실험에서의 컬럼 길이(cm), P는 Peclet 

number, 는 지연계수(Retardation factor), 은 즉시흡착

공간에 흡착된 오염물질 농도의 비, 는 동적흡착공간에 

흡착된 오염물질 농도의 비를 나타낸다. 는 무차원의 분

배계수(Partition coefficient)로 즉시흡착공간을 의미하며, 

는 무차원 물질전달계수(Mass transfer coefficient)를 의미

한다.

3. 실험재료 및 방법

3.1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는 반응성 매질로 제올라이트와 제강슬래그

를 사용하였다. 제올라이트는 경상북도 포항에서 생산된 인

공 제올라이트(왕표화학)이며 제강슬래그는 국내 제철소에

서 발생한 슬래그를 이용하였다. 제올라이트와 제강슬래그

의 성분은 XRF(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Shimadzu, 

XRF-1700)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

다. 또한 pH와 CEC를 측정하여 Table 2에 정리하였다. 구

성성분 및 기본물성을 비교하면 제올라이트와 제강슬래그

의 pH는 크게 다른데, 제강슬래그에는 산화칼슘(CaO)이 풍

부하여 높은 pH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제강

슬래그에서는 침전 및 흡착에 의하여 중금속이 제거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제올라이트의 양이온 교환능(CEC, 

Cation Exchange Capacity)은 100cmol/100g으로 제강슬래그

의 1.33cmol/100g에 비해 상당히 큰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제올라이트에서는 양이온 교환에 의해 오염

물질의 제거가 지배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제올라이트와 슬래그는 투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가름하

여 20번체를 통과하고 40번체에 남는 부분(입자직경 0.425～
0.85mm)을 사용하였다. 반응벽체 현장적용 시 반응성 매질

은 2차 오염이 우려되거나 특수한 목적의 반응성을 확보하

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전처리 공정 없이 원재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우선시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올라이트와 

제강슬래그에 대해 별도의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

험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오염물질인 암모늄(NH4
+), 인산염(PO4

3-), 

카드뮴(Cd2+)은 각각 NH4Cl, PO4, Cd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초기농도가 100mg/L가 되도록 용액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3.2 주상실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컬럼의 규격은 지름 12mm, 길이 120mm

이며 컬럼의 벽면에 오염물질이 흡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 컬럼은 유리로 제작하였다. Fig. 1은 실험에 사용된 주

상실험 시스템의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흐름 조건에서 연

속식 반응벽체의 반응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차적 반응

조건으로 반응성 매질을 컬럼에 충진하여 주상실험을 수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ig. 2와 같이 제강슬래그와 제올

라이트의 충진 순서를 각각 다르게 구성하여 실험을 수행

하였다.

제강슬래그와 제올라이트를 주상에 균질하게 충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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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column test

(a) Test ZS

   

(b) Test SZ

Fig. 2. Two types of double sheeted permeable reactive barrier 

with zeolite and steelmaking slag as reactive materials

       (a) Tracer test

(b) Ammonium breakthrough curves

Fig. 3. Column test with zeolite and steelmaking slag

위해 3층으로 동다짐하였고, 연동펌프(Peristaltic pump)를 

통해 증류수를 주입하여 충분히 포화시켰다. 분산계수(D)를 

구하기 위해 초기농도가 100mg/L인 비반응성 추적자로서 

염소(Cl-) 용액을 주입하였고, 분액수집기(Fraction collector)

를 이용해 수집된 유출액은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Waters 

432 conductivity detector, Waters)를 이용하여 농도를 분석

하였다. 다시 증류수로 포화시킨 후 1.0mL/min의 속도로 오

염용액을 주입하였다. 이때 오염물질의 초기농도는 암모늄

(NH4
+), 인산염(PO4

3-)과 카드뮴(Cd2+)을 각각 100mg/L로 

고정하였다. 주상을 통과하여 유출되는 용액은 분액수집기

(Fraction collector)를 이용하여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수집

하여 농도를 분석하였다. 암모늄은 이온크로마토그래피(Ion 

Chromatograph), 인산염은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방출분광

기(ICP-AES, Optima-4300 DV), 카드뮴은 원자흡광분석기

(AAS novAA 300, Analytik Jena AG)를 이용하여 각각 농

도를 측정하였다.

농도 분석결과에 따른 파과곡선에 대하여 CXTFIT 프로

그램 Version 2.0(Toride et al., 1995)을 이용하여 비평형 이

류확산 방정식의 계수를 도출하였으며, 비반응성 물질(Cl-)

과 오염물질의 유출속도의 차이를 통해서 지연계수()를 

산정하였다.

4. 결과 및 분석

4.1 매질의 반응순서에 따른 영향

흐름 상태에서 반응성 매질과의 반응순서에 따른 오염물

질 제거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제올라이트와 먼저 반응하고 

슬래그와 반응하는 조건(Test ZS)과 슬래그와 먼저 반응하

고 제올라이트가 반응하는 조건(Test SZ)에 대한 주상실험

을 수행하였다. Kim et al.(2014)이 연속 회분식실험을 통해 

암모늄, 인산염, 카드뮴의 복합오염물질에서 제올라이트와 

제강슬래그의 연속반응 시 반응순서에 따라 제거율에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된 암모늄을 본 연구에서

는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주상실험결과는 Fig. 3에 도시하였다. 주상의 간극 형상 

및 배열에 따른 흐름의 유속 및 분산특성의 차이는 오염물

질의 제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Test ZS와 Test SZ의 흐름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반응성 추적자 

물질인 염소(Cl-)를 주입한 추적자실험을 수행한 결과 Fig. 

3(a)에 제시된 바와 같이 두 조건의 주상실험에서 흐름의 

유속 및 분산특성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올라이트와 제강슬래그의 반응순서에 따른 암모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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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rameters of two-site nonequilibrium model obtain 

from column tests

Test ZS Test SZ

 109.1 96.4

 0.59 0.01

 0.07 0.44

 0.98 0.94
Fig. 4. Tracer test results on the different thickness ratios of 

zeolite and steelmaking slag

거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수행된 주상실험의 결과는 Fig. 

3(b)와 같다. 주상실험에서 반응성 매질을 통과한 암모늄이 

먼저 검출되기 시작하는 pore volume은 Test ZS에서 58 pore 

volume, Test SZ에서 7 pore volume으로써 암모늄 제거 시

에 Test ZS가 더욱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강슬래그는 산화환원전위를 감소시키고 pH를 증가시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3(b)에는 주상실험 시 산화환

원전위(ORP)를 측정한 결과를 함께 도시하였다. 본 실험에

서도 초기에는 산화환원전위가 680정도이고 pH가 6.6인 오

염물질 용액이 제강슬래그 층을 지나고 나서 산화환원전위

는 390～580으로 감소하고 pH는 7.9～8.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계에서 산화환원전위가 감소하고 pH가 증가

하게 되면 암모늄의 기화가 일어나게 된다(Naoto, 2005). 

Koon & Kaufman(2010)은 이온 상태로 존재하던 암모늄이 

염기상태에서는 이온 상태가 아닌 암모니아 가스형태로 상

이 변하여 양이온 교환에 의한 반응이 저하될 것이라고 보

고한 바 있다. 따라서 제강슬래그로 인한 알칼리성에서는 

소량의 암모늄이온이 암모니아 가스형태로 변하여 공기 중

으로 배출되는 탈기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암모늄 이

온의 제거율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제강슬래그와 먼저 

반응하는 Test SZ의 경우에는 초기에 제강슬래그에 의하여 

pH의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암모늄의 상변화가 발생하

는 등 암모늄 제거에 제약이 되는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상실험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CXTFIT 

(ver 2.0)를 이용하였다. 먼저 추적자 실험을 통해 얻어진 파

과곡선(Breakthrough curve) 결과를 CXTFIT에 피팅하여 분

산계수를 도출하였다. 이때 유속은 실험조건인 1.0mL/min

을 적용하였다. 화학적 비평형 모델(Two-site nonequilibrium 

model)을 적용한 CXTFIT에 추적자 파과곡선으로부터 도

출된 분산계수 값을 적용하고 암모늄의 파과곡선을 피팅하

여 비평형 모델의 계수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3

에 정리하였다.

지연계수()는 오염물질이 반응성 매질을 통과할 때 비

반응성 추적자 물질에 비해 지연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계

수로서 반응성 매질에 의한 오염물질의 제거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제올라이트와 먼저 반응하고 제강슬래그와 반응

하는 Test ZS에서 지연계수는 109.1로써 제강슬래그와 먼

저 반응하고 제올라이트와 반응하는 Test SZ의 96.4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est ZS의 암모늄 제거능이 좋다

는 것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화학적 비평형 이류확산 모델의 계수 중 는 즉시흡착

이 일어나는 비율을 나타내는 계수로써 제올라이트가 먼저 

반응하고 슬래그가 반응하는 Test ZS에서는 0.59로써 즉시

흡착과 동적흡착이 크게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제강슬래그와 먼저 반응하고 제올라이트와 반응하는 Test 

SZ에서 는 0.01로써 즉시흡착에 비해 동적흡착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적흡착공간의 반응성을 의

미하는 물질전달계수 도 Test ZS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암모늄이 제강슬래그와 먼저 반응함으로써 Koon 

& Kaufman(2010)이 제시한 바와 같이 암모늄의 가스형태로의 

상변화로 인하여 암모늄의 즉시흡착률이 감소하게 되어 암모

늄 제거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4.2 이종 반응성 매질의 상대적 두께 영향

제올라이트와 제강슬래그의 반응순서에 따른 영향에서 

암모늄의 제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제올라이트-제강

슬래그 순서로 반응하는 조건(Test ZS)에 대하여 각 매질의 

상대적 두께 비가 변할 때 복합오염물질의 제거능을 분석

하기 위한 주상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주상실험에서는 제

올라이트와 제강슬래그의 두께 비율이 각각 8:2, 5:5, 3:7인 

조건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제올라이트와 제강슬래그 두께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준비된 시료에 대해 비반응성 추적자 물질인 염소(Cl-)를 

1mL/min의 유량으로 주입하여 수행된 추적자실험의 결과

는 Fig. 4와 같다. 추적자실험결과에 의하면 모든 주상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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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tardation factors obtained from column tests

Thickness ratio of 
zeolite and slag

Retardation factor ( )

Ammonium Phosphate Cadmium

10:0
185.9

(=0.99)
-

48.95
(=0.99)

8:2
111.2

(=0.98)
38.25

(=0.98)
101.3

(=0.92)

5:5
109.1

(=0.98)
120

(=0.99)
156.1

(=0.99)

3:7
67.3

(=0.94)
122.4

(=0.86)
207.1

(=0.98)

       (a) Ammonium

       (b) Phosphate

        (c) Cadmium

Fig. 5. Breakthrough curves of ammonium, phosphate and cadmium 

with the different thickness ratios of zeolite and steelmaking 

slag

에서 거의 동일한 파과곡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주상의 

유속 및 분산계수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흐름 조건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복합오염물질의 제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각 100mg/L 

농도의 암모늄, 인산염, 카드뮴 용액을 동일한 비율로 혼합

하여 준비된 복합오염물질을 1mL/min의 유량으로 주입하

였으며, 유출수에 대해 각 오염물질별 농도를 분석하여 오

염물질별로 파과곡선을 도출하였다. 주상실험을 통해 구해

진 암모늄, 인산염, 카드뮴에 대한 파과곡선을 Fig. 5에 제

시하였다. 또한 실험으로 구해진 파과곡선에 CXTFIT 프로

그램의 화학적 비평형 이류확산 모델을 적용하여 도출된 

지연계수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암모늄의 경우 반응물질의 두께에서 제올라이트와 제강

슬래그의 비율이 10:0, 8:2, 5:5, 3:7로 변함에 따라서 지연

계수()는 각각 185.9, 111.2, 109.1, 67.3으로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카드뮴의 경우에는 지연계수가 48.95, 

101.3, 156.1, 207.1로 증가하였으며, 인산염의 경우에는 제

올라이트와 제강슬래그의 비율이 8:2, 5:5, 3:7로 변함에 따

라 지연계수가 38.25, 120, 122.4로 나타났다. 즉 제올라이

트의 양이 많을수록 암모늄 제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인산

염과 카드뮴의 경우에는 반응매질 중에서 제강슬래그의 양

이 증가함에 따라 제거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강슬래그에 의한 카드뮴 제거는 제강슬래그의 높은 중금속 

친화도와 높은 pH로 인하여 중금속의 흡착과 침전이 동시

에 일어나기 때문이며, 인산염의 경우에는 제강슬래그에서 

용해된 다량의 칼슘(Ca2+) 성분으로 인하여 침전반응이 발

생하여 인산염이 제거되기 때문이다(Kim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암모늄, 인산염, 카드뮴이 동일한 농도로 

혼합된 복합오염물질 조건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제올라이

트와 제강슬래그로 구성된 연속식 반응벽체에서 제올라이

트의 양이 많아지면 암모늄 제거에는 효과적이지만 인산염

과 카드뮴의 제거에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강슬

래그의 양이 많아지면 인산염과 카드뮴의 제거에는 효과적

이지만 암모늄 제거능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복합오염물질이 존재하는 현장에 적용하는 경우 각 오

염물질별 농도조건에 따라 제올라이트와 제강슬래그의 적

정 비율을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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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올라이트와 제강슬래그를 반응매질로 

사용한 연속식 반응벽체의 암모늄, 인산염, 카드뮴의 복합

오염물질에 대한 제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상실험을 통

해 흐름 조건하에서의 반응성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제올라이트와 제강슬래그 반응순서에 따른 제거능을 

비교하면 제올라이트와 먼저 반응하는 조건에서 제강

슬래그와 먼저 반응하는 경우보다 지연계수가 15% 정

도 크게 나타나 암모늄 제거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

(2) 비평형 이류확산 모델에 적용하여 해석한 결과, 제올라

이트가 먼저 반응하고 슬래그가 반응하는 경우에는 즉

시흡착과 동적흡착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제강슬래그와 먼저 반응하고 제올라이트와 반응

하는 경우에는 즉시흡착에 비해 동적흡착의 비율이 매

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모늄이 제강슬래그와 

먼저 반응할 때 암모늄 기화에 의한 즉시흡착률 감소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3) 암모늄, 인산염, 카드뮴의 복합오염물질에 대해서 제올

라이트는 암모늄 제거에 효과적이며 제강슬래그는 인

산염과 카드뮴 제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적용 시에는 정화대상 오염물질의 양과 농도에 따라 연

속식 반응벽체에서 두 가지 반응매질의 두께를 각각 결

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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