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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NOTE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위한 우선 조사 대상지역 선정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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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suggest the methodology to select prior areas in the environmental pollution survey for 

livestock excreta (EPSLE) as well as to elucidate the validity of the methodology. In this study, the prior areas in the EPSLE 
were determined by examining the number of compost facilities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three levels of size including the 
basin, the sub-basin and the watershed, respectively, based on the data from “Annual Nation-wide Pollution Sources Survey 
(2012)”.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list of prior basins were Nakdong, Geum, Youngsan and Han river basins in order. 
Also, it was examined that the prior sub-basins in the four river basins including Nakdong, Geum, Youngsan and Han rivers 
were Naesung Stream, Geumgang Gongju, Juam Dam and Namhan Downstream, respectively. The prior watersheds in the 
sub-basins of Naesung stream, Geumgang Gongju, Juam Dam and Namhan Downstream were Seocheon Downstream, Geum 
Stream, Gyeombaek Suwipyo and Yanghwa Stream, respectively. The validity of the methodology used in this study was 
elucidated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of the number of compost facilities with the concentrations of T-N and T-P observed in 
the end-points of sub-basins.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concentrations of T-N and T-P increased with 
the number of compost facilities. Specifically, there was the stronger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compost facilities and 
the concentrations of T-N than that for T-P. Consequently, it was proved that the methodology used in this work was valid and 
rational for the selection of prior areas in environmental pollution survey for EPSLE.

Key words : Prior area, Environmental pollution survey, Livestock excreta, Compost facility, Four river basin, Watershed, T-N, 
T-P

1. 서 론1)

환경부에서 발간한 2014 환경백서에 의하면 2013년 

말 현재 주요 축중(한육우, 젖소, 돼지, 닭)의 경우 13만8

천여 축산농가에서 16,459만두의 소, 돼지 등을 사육하

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한우 돼지 사육은 다소 감소하

고, 젖소와 닭은 늘고 있다. 또한 가축사육 두수가 증가됨

에 반해 축산 농가는 감소하고 있어 전업화, 기업화 추세

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4). 한편 주요 축종의 가축분뇨 발생량은 12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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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일이며, 이 중 돼지 50,551 m3/일, 한육우 39,977 

m3/일, 젖소 15,985 m3/일, 닭 19,751 m3/일로 돼지사육

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가 40 %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4). 이렇

게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89 %는 자원화시설에서 퇴

비 액비로 처리가 되고 있고, 11 %는 개별시설이나 공

공처리시설을 통해 정화 처리되고 있어 가축분뇨의 대부

분을 자원화 처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4).

하지만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로 자원화 하는 현 가

축분뇨 정책은 자원화라는 긍정적 측면의 이면에 환경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

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농경지에 퇴비 액비의 무분별한 

살포는  필요 이상의 양분(질소 및 인 등)이 토양에 과잉

으로 축적되어 강우 시 지하수 및 주변 하천, 호소로 유입

되어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매우 농후 하다. 실제로 우

리나라의 양분수지(양분 잉여량)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Kim 등, 2005; Kim 등, 

20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

지 ha당 양분 초과율(양분수지)은 2001년에 질소, 인산

이 각각 82.1 %, 57.8 %로 최하수준에 이르렀다가 다시 

증가하여 2004년에 각각 105.8 %, 78.6 %에 이르고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등, 2005). 농지에 과잉으

로 축적된 양분 중 질소 및 인은 하천 및 호소로 유입 될 

경우 용존산소의 고갈 및 부영양화의 주요 원인 물질이

다(Neal과 Heathwaite, 2005; Dupas 등, 2015). 특히, 

가축분뇨에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는 암모니아성 질소

(NH4-N)는 수생태계에서 독성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적정량의 퇴비 액비 살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Georgieva 등, 2010; Alonso과 Carmargo, 2011; 

Ferretti와 Calesso, 2011). 오염 부하량 측면에서도 가

축분뇨에 함유된 유기물, 질소 및 인 농도가 매우 높기 때

문에 비록 적은양이 환경에 유입되어도 그 영향은 크다

고 예측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의 가축분뇨의 농경지 사

용 시 환경영향평가 및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가축분뇨 액비가 시용된 논에서 질소수지에 따른 수질영

향평가 결과 N 시비량을 163 kg/ha이상을 투입할 경우 

환경에 부하를 주는 것으로 예측하였다(Rural Develop 

-ment Administration, 2012).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축분뇨 자원화로 발생한 퇴비 액비 및 화학비료의 농

경지 살포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요 비점오염원임을 강

조한 바 있다(Puckett, 1995). Shin 등(2006)은 기저유

출에 의한 하천 수질 오염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들의 연

구 결과로 볼 때 퇴비 액비의 농경지 살포는 강우 시 지

하로 유입되어 기저유출로 인한 하천의 수질오염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팔당상수원 

지역에서의 축산에 의한 수질오염 실태조사와 관련된 연

구에서 Ahn 등(2001)은 우기 시 축사근처의 가축분뇨나 

퇴비더미의 일부 성분이 빗물에 의해 용탈되어 하천으로 

유입된다고 기술하였다. 익산왕궁지역 축사 부근 하천 

오염 현황을 조사한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가축분뇨로 

인하여 주변하천이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10). 

위 결과를 고려할 때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이를 농경

지에 살포함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고 예측되는 

반면 퇴비 액비 발생량, 퇴비 액비가 농지에 적용되는 

양, 토양에 축적된 양분량 및 퇴비 액비에 포함된 양분

이 지하수나 주변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 등에 대한 정보

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퇴비 액비 살포와 이

로 인한 환경 영향 실태 파악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

다. 이에 환경부는 최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

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농경지에 포

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

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가축분뇨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개정 2014.3.24.) 한 바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본조신설 2015.3.24.)에서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대상 지역은 

가축분뇨, 퇴비 액비 등으로 인하여 수질, 토양, 지하수 

등의 환경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

하는 지역, 주거 밀집 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

한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조사 대상 지

역의 범위가 넓고 구체적이지 않아 실질적인 조사가 어

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법 개정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

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사대상 지

역 선정에 대한 방법론이 선행 연구 되어져야 할 필요성

이 있다. 현재까지 우선 조사대상 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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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된 바는 없지만 비점오염원을 대

상으로 하여 AHP(analytic hierachy process) 의사결정

에 의한 오염영향 지수 산출을 이용한 정성분석 방법 등

이 제시된 바 있다 (Ministry of Agriculture, 2007; Jang 

등, 2012). 특히 Jang 등(2012)은  새만금 유역을 대상으

로 호소의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비점오염원 중 T-P를 기

준으로 정성적 비점오염원 영향지수 NPSI(non-point 

source index)를 산정하여 비점오염원대책 우선지구

(동 리 단위)를 선정하였다. AHP 의사결정에 의한 오

염영향 지수 산출을 이용한 정성 분석 방법은 전문가에 

의해 비점오염원 유발에 미치는 지표를 선정하고 지표간

의 가중치를 산정하여 오염영향 지수 도출을 통해 우선

지역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AHP 의사결정에 의

한 오염영향 지수 산출 방법은 지표간의 독립성 미확보, 

계층 수준의 부적절성 등으로 분석결과의 불확도가 높아

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염에 기여하는 여러 인자들 중 가축

분뇨의 89 %가 자원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원

화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

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대권역, 중권역 및 소권

역 우선 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원

화의 경우 자체처리를 통해 발생하는 퇴비 액비의 대부

분이 그 지역 농경지에 살포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자

원화 시설 개수와 주변 환경오염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체처리를 하는 자원화 

시설 개수를 기준으로  우선 조사대상 지역을 선정 하고

자 하였으며, 가축분뇨 자원화 중 비율이 높은 퇴비화 시

설 개수와 주변 인근 하천 및 호소의 T-N 및 T-P 농도와

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

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전국 축종 및 수계별 가축분뇨 자원화  현황

전국 축종별 가축분뇨 처리실태 분석은 최근 3년간

(2011-2013년) 통계청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한우, 육우

(젖소 수컷 포함), 젖소암컷, 돼지, 육계, 산란계 및 오리

를 대상으로 하여 축종별 가축분뇨 자원화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http://kostat.go.kr, 2014).  

전국 수계별 가축분뇨 자원화 현황은 2012년 기준 전

국오염원 원시 자료를 분석하여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

별 및 각 권역별 가축 농가 규모별로 허가대상, 신고대상, 

신고미만 시설로 나누어 가축분뇨 자원화 현황을 파악하

였다(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4). 중권역별 가축분뇨 자원화 현황 파악은 대권역별 

자원화 현황 파악을 마친 후 자원화 비율이 가장 높은 권

역을 선정한 후 해당 대권역 범위에 속해 있는 중권역 지

점을 대상으로 자원화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자

원화 시설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퇴비화 처리 시설

을 대상으로 실태파악을 하였다. 소권역별 가축분뇨 자

원화 처리 현황 역시 자원화 비중이 높은 퇴비화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권역별 퇴비화 처리율

이 가장 높은 중권역 지역 내에서 소권역 조사 대상 지역

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중권역별 조사대상 지역은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각 지점별로 번호를 배당하였다.

2.2. 가축분뇨 자원화가 주변 하천 및 호소의 T-N 및 

T-P 농도에 미치는 영향

가축분뇨 자원화가 주변 하천 및 호소의 수질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중권역 지점 중 퇴비화 시설

이 많은 지역, 보통인 지역, 적은 지역 중 대표할 만한 지

역을 수계별로 선정하여 이들 지역의 퇴비화 시설개수와 

주변 하천의 T-N 및 T-P 농도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자 하였다. 하천 및 호소의 T-N 및 T-P 농도는 해당 중권

역 말단 지점의 최근 3년간(2011-2013) 산술평균한 자

료를 사용 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물환경정보시스템으로

부터 확보하여 사용하였다(http://water.nier.go.kr/main/, 

2014).

3. 결과 및 고찰

3.1. 전국 축종별 가축분뇨 자원화 현황에 따른 우선 

조사대상 지역 선정 방안

2011-2013년도 통계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축종별 가

축분뇨 처리 실태는 Table 2와 같다(http://kostat.go.kr, 

2014). 정화처리보다는 자원화(퇴비 액비) 처리 비율

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축종에 관계없이 가축분

뇨의 퇴비화 처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최

근 3년간(2011-2013) 축종별 가축분뇨 자원화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우 농가의 경우 다른 축종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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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실태조사를 위한 우선 조사 대상지역 선정 방안 도출

Compost facility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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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acility numbers of compost (a) and liquid manure (b) based on livestock facility scale in four river basins.

해 퇴비화 처리를 하는 농가 수가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액비로 자원화 하

는 경향이 높을 것을 알 수 있었다. 환경부가 발간한 

2014년도 환경백서에 따르면 축종별 마릿수 기준으로 

돼지에 이어 한우가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우

와 돼지로부터 발생하는 분뇨가 퇴비 및 액비로 자원

화 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4). 연도별 축종에 따른 퇴비 액비 

자원화 실태 동향은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를 제외하고는 

연도별 변동사항이 규칙적이거나 변동 폭이 크지 않으며, 

한우의 경우는 퇴비 액비 자원화 농가의 수가 2011년부

터 2013년까지 다소 크게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위 사실을 근거로 할 때 “가축분뇨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우선 조사대상지역으로 퇴비에 의한 영향

을 파악하고자 할 때는 한우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액비에 의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할 때는 돼지 사육 농가

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

여 조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대권역별 가축분뇨 자원화 현황에 따른 우선 

조사대상 지역

2012년도 기준 대권역별(한강권역, 낙동강권역, 금강

권역, 영산강권역) 자원화 현황은 Fig. 1과 같다. 축종별 

자원화 처리 실태와 마찬가지로 대권역별 자원화 처리 

역시 모든 권역에서 퇴비화 처리를 하는 농가가 액비화 

처리를 하는 농가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퇴비

화 처리의 경우 낙동강>금강>영산강>한강 순으로 농가 

수가 많아 낙동강권역이 다른 권역에 비해 퇴비화 처리

를 하는 농가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Han Nakdong Geum Young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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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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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acility numbers of compost and liquid manure in 
four river basins.

각 수계의 가축농가 규모별(허가대상, 신고대상, 신고

미만) 자원화 처리 현황은 Fig. 2와 같다. 퇴비화 시설의 

경우 한강수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수계에서 허가대상

<신고대상<신고미만 순으로 퇴비화 처리를 하는 농가 

수가 많았고, 한강수계의 경우 신고대상>신고미만>허가

대상 순으로 퇴비화 처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퇴비화 처리를 하는 신고미만 농가의 경우 낙동강 

수계가 가장 많이 퇴비화 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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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basin location in Nakdong river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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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basin location in Geum river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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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basin location in Youngsan river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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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basin location in Han river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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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number of compost facilities in each sub-basin location of the four river basins. Labels shown  in X-axises are 
referred to the Table 1.

며,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농가의 경우 신고미만 농가에 

비해 각 수계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서 한 가지 특이할만한 점은 Fig. 1의 각 수계별 퇴비화 

처리하는 농가의 순위가 Fig. 2a의 신고미만 시설의 수

계별 순위와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각 수

계에서의 퇴비화가 신고미만 시설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책적으로 가축분뇨 퇴비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고미만 시설 관리가 우선적임을 시

사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축분뇨를 액비로 처리하는 

농가의 경우 퇴비화 처리를 하는 농가와는 달리 각 수계

에서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농가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미만 농가의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2b).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강 

수계의 경우 신고대상 농가에서 가장 많이 액비 처리를 

한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퇴비 액비의 농

경지 살포로 인해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있을 경우 가축

분뇨의 대부분이 퇴비로 전환되는 것을 고려할 때 퇴비

화 시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낙동강>금강>영산강>

한강 권역 순으로 조사를 실시하되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은 신고미만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 조사하

고 한강의 경우는 신고대상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을 우선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

로 판단된다.

3.3. 중권역별 가축분뇨 자원화 현황에 따른 우선 

조사대상 지역

4대강 수계 중권역별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 현황은 

Fig. 3과 같다. 낙동강 수계 중권역 지역 신고미만 시설

의 가축분뇨 퇴비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강” 및 “내

성천” 유역이 다른 유역에 비해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3a). 낙동강 수계에서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위한 우선 조사 대상지역 선정 방안 도출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이 가장 많은 “내성천”의 경우 

2013년도 대구지방환경청 자료에 의하면 타 지역에 비

해 축산계 오염원의 비중이 약 80 %를 차지하고 있으며, 

축산사육두수의 증감이 BOD, T-N 및 T-P 발생 및 배출

부하량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Daegu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2013). 금강 

수계의 경우는 “금강공주”와 “만경강” 유역에서 퇴비화 

처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밖에 “금강

하구언”, “대청댐”, “미호천”등의 지역이 퇴비화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3b). 특히, 만경강 유역은 본 

연구에서 금강유역 내의 우선 조사대상 지역 후보지 두 

번째에 속하는 중권역으로 Jang 등(2012)이 발표한 새

만금 유역 농업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우선지구 선정 

연구에서 도출된 후보지와 동일하다. 또한 이 지역의 

주요 오염 원인이 축산 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가축분뇨실태조사 우선 조사대상 지

역 선정을 위해 가축분뇨 퇴비 액비 자원화 시설수와 

그 지역의 환경오염과의 관련성을 연계시키는 설정이 

틀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환경부 보고에 따르면 “만

경강” 중권역에 속하는 “익산천”의 수질이 가축분뇨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음을 밝힌바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0). 영산강 수계의 경우 “섬진강 하

류”, “영산강 상류”, “주암댐” 유역에서 퇴비화 처리를 

많이 하였으며 “고막원천”, “섬진강서남해”, “영산강중

류”, “영산강하류”, “영암천”, “와탄천”, “지석천”, “황

룡강” 등도 비교적 퇴비화 시설이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

다(Fig. 3c). 한강 수계의 경우는 “남한강 하류”, “안성

천”이 퇴비화 처리를 특히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달천”, “섬강”, “시화호”, “홍천강” 유역에서도 퇴비화 

처리 시설이 많았다(Fig. 3d). 이를 종합해 보면, 낙동강, 

금강, 영산강 및 한강 수계에서 우선 조사대상 중권역은 

각각 “내성천”, “금강공주”, “주암댐” 및  “남한강하류”

유역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유역을 중심으로 우선 조사

대상 소권역을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4. 소권역별 가축분뇨 자원화 현황에 따른 우선 

조사대상 지역

4대강 대권역별 우선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중권

역 지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 중권역 내의 소권역 퇴비화 

시설개수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 따르면 낙동강 

유역의 “내성천” 중권역의 경우 “서천하류”, “금천”, “한

천하류” 등의 순으로 퇴비화 처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금강 수계의 경우 “금강공주” 중권역 지점에서 

“금천”이 퇴비화 처리 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영산강 수계는 “주암댐” 중권역 지점 내의 “겸백수

위표” 및 “주암댐상류”유역에서 퇴비화 처리 농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2012)의 위성영상을 이용

한 주암댐 유역 비점오염부하량 평가에 관한 연구결과에

서도 소권역별 유출부하량 분석결과 BOD의 경우 “겸백

수위표”가 가장 높았고 T-N 및 T-P 부하량에 있어서도 

“보성강상류”유역 다음으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강 수계의 “남한강하류” 중권역의 경우 “양

화천”, “청미천상류”, “청미천중류”, “흑천합류점”지역

에서 퇴비화 처리 시설이 많았다. 특히, “양화천” 다음으

로 퇴비화 시설이 많은 “청미천중류” 및 “청미천상류” 

유역 등 청미천 유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속하는 

지역으로써 가축분뇨가 주요 오염원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보고하고 있다(Kim 등, 2014).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새로 개정 된 “가축분

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 액비의 농경지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 실태 조사(가축분뇨실태조사) 시 

각 수계별 우선 조사대상 지역을 선정한다면 Table 4에 

제시된 지역을 우선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조사하

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된다.

3.5. 각 수계별 중권역 지점 퇴비화 시설 개수와 

수질(T-N, T-P)과의 상관관계 분석

각 수계별(낙동강, 금강, 영산강, 한강) 중권역 지점의 

퇴비화 시설수와 그 지역의 최근 3년간(2011~2013년

도) 수질(T-N 및 T-P) 산술평균 데이터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우선 조사대상 지역 선정에 

사용된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각 수계에

서 중권역 지역의 선정은 퇴비화 시설수를 기준으로 하

여 퇴비화 시설수가 많은 지역, 중간 지역, 적은 지역을 

대표하는 곳을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수질 데이터는 각 

중권역 지역 말단 지점의 수질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낙

동강 수계의 경우 대표 중권역 지점으로 “내성천”, “위

천”, “가화천”, “황강”, “낙동구미”, “영덕오십천”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금강은 “금강공주”, “무주남대천”, “갑

천”, “용담댐하류” 지역을, 영산강 수계의 경우는 “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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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basin location number in Nakdong river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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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compost facilities and the concentrations of T-N in each sub-basin of four river 
basins.

강 상류”, “섬진곡성”, “오수천”, “요천” 지역을, 한강 수

계의 경우는 “남한강하류”, “안성천”, “경안천”, “인북

천”, “임진강상류”지역을 대표 중권역 지역으로 선정하

였다(Table 1 참조). 

각 중권역 수계별 퇴비화 시설개수와 T-N과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수계에서 퇴비화 시설 개수가 증

가할수록 하천의 T-N 농도도 높아지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그 상관관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Fig. 4). 하지만 분명한 것은 퇴비화 시설 개수가 많을

수록 해당 지역 중권역 말단 지점의 T-N 농도가 높아진

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경향성은 Fig. 5의 T-P와 퇴비화 

시설 개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관찰

되었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Fig. 4 및 5에서 낙동강 유역

의 경우 다른 권역에 비해 퇴비화 시설 개수와 T-N 및 

T-P 농도와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에 대한 원인은 가축분뇨 퇴비의 농지 살포 이외에 토지

계로 인한 비점오염원 배출량 등 다른 인자에 의한 오염

이 크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전국오염원 축

산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지계와 축산계 T-N 및 T-P 

배출부하량을 100으로 가정하였을 때 축산계 배출부하

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낙동강 다른 수계가 다른 수계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4).  

4대강 중권역 모든 지점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후 T-N과 T-P 중 어느 수질 항목이 퇴비화 시설개수와 

상관성이 더 높은지를 파악하기 위해 퇴비화 시설개수, 

T-N, T-P와의 3차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T-P 항목에 비해 T-N 항목이 퇴비화 시설개수와의 

상관성이 더 높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6). T-P의 

경우 퇴비화 시설개수가 많은 지역이라도 그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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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compost facilities and the concentrations of T-P in each sub-basin of four river 
basins.

T-P의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성이 높지 않은 반면 T-N의 

경우는 그 경향성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가축분뇨 자원화로 인한 수질오염이 

T-P보다는 T-N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음을 의미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의

하면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발생하는 퇴비의 주요 성

분 중 T-N 함량이 T-P 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3).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개별처리시설에 의존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 경우 자원화물의 대부분이 주변 

농지에 살포되기 때문에 자원화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퇴비화 시설 개수와 주변 하천 및 호소의 수질 오염

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통해 

“가축분뇨법”에 의한 가축분뇨실태조사 시 환경오염 현

황 조사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접근한 가축분뇨 자원화 개

Fig. 6. Three-dimension correlation among the number of 
compost facilities and the concentrations of T-N & 
T-P in the four river ba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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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처리시설 현황을 통하여 우선 조사대상 지역을 선정 

방법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2012년도 전국오염원조사 자료의 가축분뇨 자원화

(퇴비 액비) 개별처리시설 현황 분석을 통한 가축분뇨

실태조사 우선 조사대상 지역 선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축종별 자원화 현황을 근거로 가축분뇨실태조사

를 실시 할 경우 퇴비 및 액비에 의한 환경오염현황 조사 

시 각각 한우 및 돼지 사육 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대권역별 우선 조사대상 지역 선정 시 퇴비화 시설

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낙동강>금강>영산강>한강 권

역 순으로 조사를 실시하되,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신고

미만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 조사하고 한강

의 경우는 신고대상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3) 대권역별 우선 조사대상 지역 선정 지역을 중심으

로 낙동강, 금강, 영산강 및 한강 권역의 우선 중권역 조사

대상 지역은 각각 “내성천”, “금강공주”, “주암댐” 및 “남

한강하류” 유역이 우선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4) 우선 중권역 조사대상 지역인 “내성천”, “금강공

주”, “주암댐” 및 “남한강하류”의 우선 소권역 조사대상 

지역은 각각 “서천하류”, “금천”, “겸백수위표” 및 “양화

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전국 4대강 중권역의 개별 퇴비화 처리시설 개수

와 각 중권역 지점의 하천 본류의 말단 지점의 T-N 및 

T-P 수질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개별 퇴비화 처리시

설이 많은 곳일수록 T-N 및 T-P 농도가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때 T-P 보다는 T-N

과의 상관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축분뇨 개별 퇴비화 처리시설 수가 많은 지역을 가축

분뇨실태조사 시 우선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

다는 본 연구의 접근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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