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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context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2022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for Public Institutions, public se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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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it is applied a modified methodology to four water regeneration centers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in charge of sewage treatment in Seoul to analyze the impacts and risks of climate change and discuss prioriti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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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후위기(climate crisis) 용어는 기후변화(climate 

change)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며 사용되었으며, 2019년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발표한 올해의 단어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

와 함께 최종 후보 목록에 포함되기도 하였다(Oxford 

Languages, 2019). 국제기구 유엔 기후변화 협약과 파

리 협정 등 기후위기 개념이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우

리나라는 2020년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2021-2025)｣을 수립하였으며 적응(adaptation)대책에 

실행계획을 강화하여 2023년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여러 해외 국가들

은 국가 단위 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 NAP) 

혹은 지방정부 단위의 적응계획과 이행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가 계획과 함께 지

방정부, 산업계, 공공기관이 적응 계획 수립에 참여하

고 있다. 다수의 사회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를 관리 

및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2016년부터 자발

적 수립기간을 거쳐 2021년 말까지 36개 공공기관이 

자발적 적응대책을 수립하였으며, 2022년 6월 환경부

는 공공기관의 적응대책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대

상기관을 고시하였다. 해당되는 공공기관의 분야는 교

통⋅수송, 에너지, 용수, 환경, 기타로 이에 해당하는 

62개 기관이 대상이며 시간적 범위는 5년간의 계획 기

간과 향후 20년까지의 예측이며, 공간적 범위는 시설

물 또는 사업장별로 범위를 설정한다(MOE, 2022).

우리나라는 국가기후위기적응정보포털을 통해서 

웹 평가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지방정부의 기

후변화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도구(VESTAP)를 통해서 각 지역의 지표 데이터와 상

황에 따른 취약성 평가 항목의 추가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때 기

후변화 영향 분석을 위해 공공기관의 주요 시설물 및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기후현황 및 전망에 대한 조

사와 분석을 실시하나 공공기관이 관장하는 사업장의 

규모 및 범위, 위치, 성격 등에 따라서 공간적 범위 설

정에서의 모호함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

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

라 기후변화의 영향이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자료수집 및 분석

이 필요하다.

기상청은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미래 기후 전망 자

료를 제공하여 지자체나 공공기관적응 주체가 기후변

화 영향을 분석하여 적응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년값(1991∼2020) 년과 과거 

30년(1912∼1940)의 결과를 비교하여 장기적 기후변

화 분석 결과 강수량 증가와 겨울철의 최저기온 극한

기후지수 변화가 뚜렷하였으며(기상청, 국립기상과학

원, 2021), 장기 기후변화 분석으로 과거 30년과 평년

값을 이용한 최소제곱법을 이용한 선형회귀를 이용하

였으며 100년 이상 관측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6개 기

상관측소의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서울의 경우 본 연구

에서 사용된 서울기상관측소 자료와 동일하다. 다만 

과거 공공기관의 자발적 적응대책 수립 단계에서 

RCP4.5, 8.5 시나리오에 대한 2025-2035년 평균 극한기

후 발생 가능성을 시군구 단위로 폭염, 한파, 호우, 대

설, 강풍에 대해서 1-5점 사이의 값으로 환산한 지표인 

극한기후지수를 사용하였으나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6차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공

통사회경제경로(Shared Socioeconomic Pathway, SSP)

로 수정되며 이에 맞는 극한기후지수를 산정하였다.

기후변화는 극단적이고 느리게 발생하여 교통, 물, 

위생 및 에너지를 포함한 기반 시설을 손상시키고 경

제적 손실, 서비스 중단 및 복지에 대한 영향을 초래

하였다(IPCC, 2023). 공공하수처리장은 도시 및 지역

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수집, 처리하여 정화하는 시설

로 환경보호와 인간의 공공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중

요한 공공기관이며,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

며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해서 기후변화에 적응해

야 하는 시설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미국 뉴욕시에

서는 2012년 허리케인 샌디로 14개 하수처리장 중 3

개소가 최장 3일까지 가동이 중지되어 완전한 복구까

지 15일이 걸린 사례가 있다. 이후 뉴욕시는 하수처리

시설 회복력 계획(NYC Wastewater resiliency plan)을 

통해 기후변화 영향, 위험도 평가, 적응대책 등을 수

립하였다(NYC DEP, 2013). 우리나라는 물관리 부문

에서 국가 및 지역 물관리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목

표로 하여 홍수와 가뭄 대책으로 홍수 대응 역량 강

화, 가뭄 대응능력 제고 및 수자원 다양화를 통한 물

안보 강화, 기후위기 대응 강한 물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Lee et al., 2022). 기후변화가 다양한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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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다수 연구와 온실가스 감

축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장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이 

요구되는 연구(Cho et al., 2012)는 존재하나 하수처리

장의 적응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

한 공공기관이 시설위주의 적응대책만 수립되어 공공

서비스 중단에 대한 대응이 부재(Government of Korea, 

2023)하므로 본 연구는 환경분야의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위험도 평가 및 기후변화영향을 

조사,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공공하

수처리시설)의 시설물, 시설관리자, 공공서비스 측면

에서 기후변화 영향과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기후적응

능력 제고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

서울특별시는 ｢2005년부터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과 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물재생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랑, 난지, 탄천, 서남 총 4개의 물재생센터

가 Table 1에 표시된 바와 같이 총 시설용량 4,980,000 

㎥/d로 서울시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 5개 시 일부를 

포함하여 처리구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각 물재생센터

는 이들 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 하수도 정책의 방향을 담고 있는 ｢서울시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계획되었고 하수처리장의 내구연한이 도래

하는 시점을 고려한 인프라 시설 개선을 통해 수질 

기준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랑과 서남 물재생센

터는 수처리, 초기우수처리, 총인처리 관련 시설현대

화 사업의 1단계를 완료하였으며 추가적인 시설현대

화를 2단계 일부 추진과 예정에 있다. 난지와 탄천도 

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지하화와 수처리시설 개선 및 

확충을 추진 중이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23). 

2.2 기후변화 영향 분석

SSP 남한상세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 기후변화 

전망은 현재와 비교하여 연평균기온이 2.3∼6.3°C 상

승할 것이고 평균 강수량은 +3∼18% 증가(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Sciences, 2021)할 것이다. 이

를 4개 물재생센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4개 하수처리구역인 서울시 행정 자치구별 기후변화 

전망 분석을 위하여 기후정보 포털의 6차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일기상 자료를 이용하였다. 기후정보 포

털에서 제공하는 행정자치구별 기후변화 기상자료(강

우, 최고기온, 평균기온, 최저기온)를 이용하였고, 풍

속은 격자단위 일기상자료를 행정자치구 단위로 변환

하여 사용하였다. 기후변화시나리오는 6차 시나리오

의 SSP1-2.6, SSP5-8.5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극한기후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를 Table 2와 같이 적용하여 폭염일수, 한파 일수, 

호우일수의 정의는 세계기상기구에서 제시한 것을 채

택하였고, 가뭄지수는 수문 기상정보시스템에서 제시

하는 정의를 적용하였으며 대설 일수와 강풍일수는 

강풍 및 대설 주의보가 발령되는 범위를 적용하였다.

Center name

(Capacity)
Location

Area responsible for sewage treatment

Districts at Seoul Districts at Gyeonggi

Jungnang

(1,590,000m3/d)
Seoul Seongdong

Jongno, Jung-gu, Seongdong, Gwangjin, 

Dongdaemun, Jungnang, Seongbuk, Gangbuk, 

Dobong, Nowon

Part of Uijeongbu City

Tancheon

(900,000m3/d)
Seoul Gangnam Gangdong, Songpa, Gangnam, Seocho

Part of Hanam, 

Gwacheon City

Seonam

(1,630,000m3/d)
Seoul Gangseo

Yangcheon, Gangseo, Guro, Yeongdeungpo, 

Geumcheon, Dongjak, Gwanak, Seocho, and 

Gangnam

Part of Gwangmyeong 

City

Nanji

(860,000m3/d)
Goyang Deogyang

Yongsan, Eunpyeong, Seodaemun, Mapo, 

Jongno, Jung-gu, Seongdong
Part of Goyang City

Table 1. Locations of Seoul’s four water regeneration centers and sewage treatmen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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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후변화 위험도 평가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침이 제정되고 자

발적 수립 기간을 거친 후 적응대책과 이행 관련 제

출이 의무화되었다.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

립 및 이행 지원에서 제시하는 평가 방법 중 하나인 

위험지표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기후변화 위

험도 평가 점수 산정식은 IPCC AR5(2014), IPCC 

AR6(2022), 국가기후변화리스크, VESTAP 등에서 사

용하고 있는(MOE and KACCC, 2022) 식(1)과 같다. 

앞서 분석한 기후변화로 일어날 극한 기후의 정도

를 1∼5점 점수화하여 ‘위해도(hazard)’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대상을 위험지표(risk codes)로 분류하여 

‘노출도(exposure)’, 극한기후 현상 발생 시 인프라 및 

시스템 영향의 정도를 ‘민감도(sensitivity)’, 위험도를 

저감하고 적응하기 위한 시설 및 제도의 유무를 ‘적응

능력(adaptive capacity)’으로 하였다. 각 요소에 대한 

평가 절차는 Fig. 1과 같이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

고 1단계에서 노출도와 민감도에 대해서 물재생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하였다. 표본 선정은 센

터별로 시설물, 시설관리자, 공공서비스 분야별로 담

Extreme weather
Definition

Element Index

Heat wave Heat wave days Number of days per year with a maximum temperature of 33°C or higher

Cold wave Cold wave days Number of days per year with a minimum temperature below -12°C

Precipitation

(heavy rain)

Heavy rain days Number of days in the year with daily precipitation of 80 mm or more

Baseline

20 mm

less than Number of days per year with less than 20 mm of daily rainfall

more than Number of days per year with daily rainfall of 20 mm or more

Heavy snowfall Heavy snowfall days Number of days in the year with 5 cm or more of snowfall per day

High winds High winds days Number of days in the year with a maximum wind speed of 14 m/s or higher

Drought Drought index Days above the drought SPI Index

Table 2. Indexes and definitions of extreme weather elements

1. In-depth interview

Selection of risk assessment target range for 4 water regeneration centers

↓

Draft a survey

↓

Survey improvement through Seoul City opinions and expert advice

↓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operators of 4 centers, including risk indicators due to extreme 

climate factors

�

2. Evaluation using risk indicators

Apply exposure and sensitivity to the risk matrix to derive a priority risk level excluding items that have 

low impact or are not urgent.

�

3. Review of water regeneration center adaptation ability

Assess the presence or level of systems and infrastructure for climate crisis adaptation and prepare a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focusing on areas that are lacking

Fig. 1. Risk assessment process of seoul water regeneration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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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를 1∼3인 구성 실시하였으며 총 2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위험도 평가 과정은 

3단계로 심층 면접, 위험지표 활용 평가, 물재생센터 

적응능력 검토를 종합하여 수행하였다.

   exp   (1)

3. 결과 및 고찰

3.1 기후변화 전망 

기후변화 전망은 현재의 극한기후지수를 기준으로 

전반기(2021∼2040년)와 적응대책 목표 기간(2023∼

2042년)에 대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변

화를 비교하였다. Table 3과 같이 SSP5-8.5 시나리오

에서 목표 기간인 2023∼2042년에는 폭염, 기준 강우, 

가뭄 발생일은 현재 약 138일에서 223일로 총 85일이 

증가하였다. 기후변화로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내는 극

한기후지수는 20 mm 미만 기준 강우일수로 SSP5-8.5 

시나리오로 기후변화가 진행되면, 2023∼2042년 목표 

기간에는 20 mm 미만 기준 강우일수는 88.1일에서 

150.9일로 약 63일 증가한다. 20 mm 미만 기준 강우

일수 다음으로 폭염일수가 크게 증가하여 현재 14.6일

에서 31.9일로 약 17일 증가하며, 폭염일수 증가비율

은 기준 강수일수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일수는 현

재 16.8일에서 22.3일로 약 5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파, 대설 및 강풍은 서울지역의 기후변화 시

나리오에 대하여 감소하거나, 크게 증가하지 않음을 

나타났다. 6차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호우가 감소하

는 추세로 나타났지만, 최근 60년 기상관측자료를 이

용한 호우는 증가 추세로 나타나 현재보다 극한기후

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호우, 폭염, 가뭄의 

극한기후지수를 중심으로 물재생센터에 미치는 영향

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2 물재생센터 취약성 평가

위험도 분석을 위한 폭염, 한파, 호우, 대설, 강풍, 

가뭄의 발생 가능한 위험지표는 물재생센터당 870개

씩 총 3,480개가 도출되었고 서울시 물재생센터별 기

후변화 평균 리스크는 탄천(4.453), 난지(4.448), 중랑

(3.723), 서남(3.247)의 순으로 나타났다(Fig. 2.). 탄천, 

서남, 난지 물재생센터 모두 호우가 가장 높은 위험으

로 나타났으며 가뭄이 가장 낮은 위험으로 작용할 것

으로 분석되었다. 중랑 센터는 3개 센터와 다르게 폭

염이 가장 높고, 강풍이 가장 낮은 위험으로 나타났다.

Table 4와 같이 영향 대상별 평균 위험도 평가 점수

는 시설관리자(4.76), 공공서비스(3.66), 시설물(3.48) 

순서로 나타났고 기후 영향은 시설관리자와 공공서비

스는 호우, 시설물은 폭염이 가장 높았다. 센터별로 

위험도 점수를 기후 영향과 함께 90백분위수(percentile)

로 본다면 중랑은 공공서비스-폭염(7.00), 탄천은 시설

물-호우(6.33), 서남은 시설관리자-대설(6.99), 난지는 

공공서비스-대설(7.31) 이었다. 센터별로 단일 위험도 

Classification

20-year moving average extreme weather index (days/year)

Heat 

wave

Cold 

wave

Precipitation 

base line 20mm

Heavy 

rain

Heavy 

snowfall

High 

winds
Drought

days days less than more than days days days days

The current

(2000∼2019year)
14.6 3.8 88.1 17.7 2.6 5.1 0.0 16.8

SSP

1-2.6

First half 

(2021∼2040year)

25.9

(+11.3)

2.8

(-1.0)

152.3

(+64.2)

18.3

(+0.6)

1.0

(-1.6)

4.5

(-0.6)
0.2

25.2

(+8.4)

Target period

(2023∼2042year)

27.2

(+12.6)

2.7

(-1.1)

154.2

(+66.1)

17.9

(+0.2)

1.1

(-1.5)

5.0

(-0.1)
0.2

23.9

(+7.1)

SSP

5-8.5

First half 

(2021∼2040year)

27.4

(+12.8)

1.4

(-2.4)

151.7

(+63.6)

18.9

(+1.2)

1.0

(-1.6)

6.2

(+1.1)
0.2

21.4

(+4.6)

Target period

(2023∼2042year)

31.9

(+17.3)

1.3

(-2.5)

150.9

(+62.8)

18.3

(+0.6)

1.0

(-1.6)

5.9

(+0.8)
0.2

22.3

(+5.5)

Table 3. Results of changes in the extreme weather index under the SSP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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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name Jungnang Tancheon Seonam Nanji Average

Average 3.72 4.46 3.25 4.45 3.97

Facility

Avg. 2.44 4.73 3.27 3.49 3.48

Heat wave 3.20 6.14 4.48 4.70 4.63

Cold wave 2.13 5.32 3.34 4.21 3.75

Heavy rain 3.54 6.33 3.82 3.33 4.26

Heavy snowfall 2.08 4.67 2.79 2.91 3.11

High wind 1.81 3.71 2.41 3.71 2.91

Drought 1.90 2.19 2.76 2.10 2.24

Facility 

manager

Avg. 3.54 4.76 5.20 5.54 4.76

Heat wave 5.60 5.24 6.18 5.50 5.63

Cold wave 2.93 4.55 5.84 7.21 5.13

Heavy rain 6.34 6.20 6.92 7.23 6.67

Heavy snowfall 3.78 5.97 6.99 5.31 5.51

High wind -0.09 4.67 2.51 3.81 2.73

Drought 2.70 1.92 2.76 4.20 2.90

Public 

service

Avg. 5.19 3.88 1.27 4.31 3.66

Heat wave 7.00 5.54 1.38 3.50 4.36

Cold wave 5.53 2.72 0.24 2.71 2.80

Heavy rain 5.64 6.23 1.32 7.23 5.11

Heavy snowfall 5.68 4.27 1.99 7.31 4.81

High wind 3.51 3.21 1.71 2.11 2.64

Drought 3.80 1.29 0.96 3.00 2.26 

Table 4. Risk assessment result by target of seoul water regeneration centers

Fig. 2. Risk assessment results by extreme climate factors of seoul water regeneration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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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중랑에서는 폭염에 의

한 기계설비의 무너짐, 붕괴, 전도(6.586), 탄천에서는 

가뭄에 의한 약품투입 시설물의 화재, 과열(7.047), 서

남에서는 폭염에 의한 하수처리, 찌꺼기 처리, 계장 

설비의 정전, 화재, 과열(7.150), 난지에서는 폭염에 의

한 하수처리, 찌꺼기 처리, 약품투입, 계장 설비의 정

전, 화재, 과열, 오작동, 가동 중단(6.741)로 4개 센터 

모두 시설물의 위험도가 높다. 

기후변화 위험도 평가는 물재생센터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물재생센터의 업무 관련도가 높

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향후 기후위기 상황에 직

면하였을 때 적응이 요구되는 정량적 평가의 종합적

인 결과물이다. 현재 시설물과 시설관리자는 ｢중대재

해처벌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

치)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1∼57조에 따라 안전사고 

관련 재난별 비상 대책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으나 기

후변화 요소에 중점을 둔 대책과 공공서비스 분야에

서 더 높은 적응 대안이 필요하다.

기후 영향요소별로 위험도 평가점수 평균값은 호우

(5.34), 폭염(4.87), 대설(4.48), 한파(3.90), 강풍(2.76), 

가뭄(2.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목표 기간인 2042

년을 포함한 기후변화 단기 전망 결과 호우, 폭염, 가

뭄일수가 증가하는 것과 연계한다면 대설, 한파, 강풍

의 평균 리스크는 목표 기간 및 전반기까지 증가 일수

는 1일/년 미만으로 그 영향이 크지 않아 서울시는 호

우, 폭염, 가뭄을 중심으로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하여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공식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으나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풍수해 

피해로 확장하였을 때 실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6개소로 집계되었고 2018년 9개소이었으나 다음 해 

26개소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Kiho Ilbo, 

2020), 빅카인즈(뉴스 빅데이터 분석 웹사이트) 키워드

를 분석 결과 가뭄이 608건, 호우 287건, 폭염 124건, 

강풍 37건, 한파 26건, 폭설 17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후 영향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센터별 극한기후에 

대한 위험도 평가점수 값을 백분위로 재배열하여 1, 

2, 3순위로 적응대책 수립 방향을 정립하였다. 중랑은 

폭염-공공서비스, 호우-시설관리자, 호우-공공서비스, 

탄천은 호우-시설물, 호우-공공서비스, 호우-시설관리

자, 서남은 호우-시설관리자, 폭염-시설관리자, 폭염-

시설물 그리고 난지는 호우-시설관리자, 호우-공공서

비스, 폭염-시설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때 4개 

물재생센터 공통으로 호우 변화에 대한 시설관리자 

적응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4. 결론 및 시사점

물재생센터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연구를 위하여 서

울시 4개 물재생센터의 기후변화 영향을 기상청의 기

상자료를 분석, 물재생센터 별 담당자 심층 면접과 물

재생센터 적응능력을 평가 및 실시하여 취약성을 분

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반도 중부에 위치한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가 직면한 기후변화 영향

은 호우, 폭염, 가뭄으로 분석되었다.

2) 물재생센터의 시설물, 시설관리자, 공공서비스 

각 분야별로 위험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시설관리

자 위험도가 가장 높았으며 시설물은 폭염에, 시

설관리자와 공공서비스는 호우변화에 위험하다.

3)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는 호우 변화로 인해서 

물재생센터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자에 대한 위

험도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 한계로 4가지 위험도 평가 요소인 위해도, 노

출도, 민감도, 적응능력 간의 가중치가 정의되지 못하

여 정량화 결과에 대한 공감이나 합의가 어려울 수 

있고, 4개 물재생센터의 위험도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규명이 어려워 추후 가중치 조사와 평가 참여 확대 

및 고도, 수체, 토지사용, 지형 등 영향 요소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

장 전반에 걸친 적응 대책은 필수적이며 시설의 개⋅

보수 등 일상 대응은 시설의 안정성을 구축하는 과정

으로 기후위기 적응 기반 활동이 되나 장기적인 측면

에서 하수처리장의 완전한 적응 방안 구축을 위해서

는 기존 사업 및 계획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후위기 

적응방안 수립 및 이행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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