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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경운 밭에서의 비점오염물질 저감효과 분석

Analysis of NPS Pollution reduction from No-till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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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ous 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 have been suggested to reduce soil erosion and non point source (NPS) pollutant loads from agricultural 

fields. However, very little research regarding water quality improvement with No-till (NT) has been performed in Korea. Thus, effects of NT we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NT on the surface runoff and sediment discharge in a field. Eight 

experimental plots of 5×30 m in size and 3 % or 8 % in slope prepared on gravelly sandy loam soil were treated with Conventional-till (CT) and NT. 

Runoff and NPS pollution discharge were monitored and compared the treatments. The amounts of rainfall from 13 monitored events ranged from 28.7 

mm to 503.5 mm. The runoff amount was reduced by 17.6~59.2 % in 3 % NT and 29.6~53.2 % in 8 % NT. The average NPS pollution loads of the 3 % 

NT plots and 8 % NT plot were reduced about 45.1~89.2 % and 47.7~98.0 % compared to those of the CT plots, respectively. This research revealed that 

NT can reduce the NPS pollution loads substantially as well as increase the crop yield. Runoff and NPS pollution loads reduction by NT method could 

be contribute to improve the water quality of streams in agricultural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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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6 %가 경사도 2 % 이상의 경사지

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강하지 않은 강우에도 토양침식 (유

실)이 발생하며, 유실된 미세 토양입자는 인근 하천의 수생태

계를 파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Seo et al., 

2011). 특히, 농업지역에서는 산림이나 초지에 비하여 토양 

유실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Won et al, 2012, Won 

et al., 2013a), 소양호 상류에 위치한 고랭지 농업지역에서는 

강우시 뿐만 아니라 봄철 융설시에도 토양유실이 발생하여 

다량의 탁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는 강우 시 발생

하는 탁수 부하량에 근접하는 양이다 (Choi et al., 2012). 이

에 정부는 도암댐 유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배수로, 우회수로, 초생대, 소형침전지, 침사지, 개비온 옹벽 

설치와 같은 구조물 위주의 흙탕물저감사업과 비점오염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구조적 저감방안은 잦은 객

토와 경사도가 큰 고랭지 농업지역에서는 효용성이 낮고, 물

리적 저감시설 건축에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Choi et al., 

2010). 이에 최근에는 지표피복, 경운방법 (무경운, 최소경운, 

부분경운) 변경, 재배작물전환과 같은 비구조적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중 무경운 (No-till, NT)은 경작지의 토양을 교란시키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토양의 내수성 입단과 공극

율 증가 등의 물리성이 개선되고 탄소의 저장력 증진과 온실

가스 발생 억제 그리고 토양 침식 예방과 생산비가 절감되는 

저탄소 녹색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Yang et al., 2011, 2012). 

또한 NT는 토양 내 유기탄소의 증대와 입단의 안정화를 극대

화하기 때문에 비옥한 토양이 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

고 있다 (Tivet et al., 2013). 

한편 미국은 2009년을 기준으로 전체 경지면적의 약 35.5 

%에서 여덟 개의 주요작물이 NT로 재배 되고 있으며 (Horowitz 

et al., 2010), 우리나라는 2011년 “한국무경운농업연구회”가 

결성되어 NT의 확대 보급을 시도하고 있다 (Yang et al., 

2012). 그러나 외국에서는 NT 밭작물의 높은 생산성 및 토양

질 개선을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농민 교육을 통해 실용

화단계에 있지만, 국내의 NT에 관한 연구는 주로 논 중심으

로 수행되어 왔으며 탁수를 포함한 많은 비점오염물질이 배

출되는 밭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3). Won et al (2013b)에 따

르면 NT를 적용한 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은 재래식 

방법(conventional tillage, CT)에 비하여 57 ~ 75 %가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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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itude/latitude Area Slope Soil texture

N 37°53′17″/E 127°40′25″ 3,142m
2

3% and 8% Sandy loam

Fig. 1 Descriptions of monitoring site in Chuncheon (Won et al., 2013)

Fig. 2 Sketch of the runoff plot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짧은 연구기간 (1년)과 인공강우조건

에서만 수행된 실험결과이기 때문에 NT의 효과를 정량화하

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4년간의 비교실험 (NT와 CT)을 자연강우 조

건에서 수행하여 NT의 비점오염부하 저감효과를 정량화하

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시험포 조성

최적관리기법의 하나인 NT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경사도 3 %와 8 %의 시험포를 각각 4개씩 조성하고, NT와 

CT를 적용하여 강우시 오염물질의 유출특성 및 유사발생량

을 비교하였다. 시험포는 춘천시 서면 (북위 37°53′17″,동경 

127°40′25″)에 위치하고 있으며 (Fig. 1), 폭 5 m, 경사장 30 m

로 면적은 약 150 m
2
로 조성하여 실제 경지의 유출량을 모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2). 시험포 면적을 제외한 주변에서 

발생하는 외부 유출수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연철판을 

매설하여 시험포를 구분하였으며, 시험포의 하단에는 강우

시 유실되는 토양을 포집할 수 있는 작은 침사구와 수위측정

이 가능한 H-플륨을 설치하였다. 

2. 실험처리 및 분석방법

NT를 적용하기 위하여 매년 전해 가을에 동계피복작물 (밀, 

보리)을 시험포에 재배하였다. 피복작물은 6월 말 경에 수확하

였으며, 7월에서 8월 사이 작물 (들깨, 무)을 정식하였다. 실험

처리는 NT와 CT로 구분하여 경사도별로 2 반복 하였다. 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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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CT의 위치는 무작위로 배정하였으며, 경사도 3 %와 8 %의 

실험처리 및 영농 방법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Fig. 2).

시비는 2011년에는 축산퇴비, 2012년에는 축산액비 그리

고 2013년과 2014년에는 화학비료를 시비하였으며, 연도별 

CT와 NT 시험포의 시비량은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CT는 피

복작물 수확 후 경지를 경운하고 이랑과 두둑을 조성한 후 작

물 (들깨, 무)을 재배하였으며, NT는 겨울피복작물을 수확한 

후 그루터기 사이에 무를 파종하거나 들깨를 정식하였다. 실

험처리 후 2011년과 2012년에는 들깨를 정식하였으며, 2013

년과 2014년에는 무를 파종하여 재배하였다. 들깨는 7월초에 

정식하여 10월 초에 수확을 하였으며, 무는 7월부터 9월말까

지 재배하였다. NT의 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한 모니터링은 작

물의 재배기간인 7월에서 9월 사이의 자연강우시 실시하였다.

강우시 유출수량은 부자식 자동 수위계 (OTT Thalimedes, 

Germany)로 측정한 수위를 미리 산정한 플륨의 수위―유량 

곡선에 대입하여 산출하였으며, 시료는 경지에서 직접 유출

이 발생한 시점부터 1시간 간격으로 채취하였다. 채취한 시료

는 즉시 실험실로 이송하여 BOD, CODCr, SS, TN, TP 등의 5

개 항목을 수질오염공정시험법 (Ministry of Environment, 

2007)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3. 비점오염물질 저감효과 분석

NT 농법의 비점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강우 

시 유량가중평균농도 (Event mean concentration, EMC)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EMC는 강우 유출수와 함께 유출되는 

오염물질을 평가하는데 가장 적절한 인자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U. S. EPA, 1983; Novotny and Olem, 1993). EMC는 

식 (1)에 따라서 강우사상시 관측된 유량과 이에 해당하는 수

질 자료를 이용한 계산하였다. 그리고 유출률과 오염부하를 

산정하여 경운시험포 대비 무경운 시험포의 유출률과 오염부

하의 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오염부하는 식 (2)와 같이 산정

하였다.

 














×

식 (1)

여기서 Q(i)는 I번째 구간별 유량 (m
3
)이고, C(i)는 i번째 분석

된 수질항목 농도(mg/L), n은 각 강우사상마다 분석된 시료

의 개수이다.

  
  








 식 (2)

여기서, ci 는 i번째의 농도이고, qi 는 구간유량, ti 는 










에 해당하는 i번 째 샘플로써 표현되는 시간 구간

이다. 

Ⅲ. 결과 및 고찰

1. 유출특성 및 유출률

CT와 NT 시험포의 각 강우사상별 유출률을 조사하여 CT 

대비 NT의 유출량 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Table 1). 모니터

링은 작물의 정식 후부터 실시하였는데, 유출이 발생하지 않

거나 그 양이 적을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총 4년간

의 연구기간동안 13회의 강우사상을 모니터링하였다. 13회

의 강우사상시 강우량은 28.7 mm ~ 503.5 mm의 범위로 발

생하였다. 경운 방법에 따른 유출률 비교 결과 CT의 유출률은 

경사도 3 %의 시험포에서 21.7 % ~ 93.2 %, 경사도 8 %의 시

험포에서 14.9 % ~ 77 % 범위로 나타났으며, NT의 유출률은 

경사도 3 % 시험포에서 9.8 % ~ 76.8 %, 경사도 8 % 시험포

에서 9.0 % ~ 54.2 %의 범위로서 CT 대비 NT 시험포의 유출

률은 경사도 3 % 시험포에서는 17.6 % ~ 59.2 %, 경사도 8 % 

시험포에서는 29.6 % ~ 53.2 %가 저감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Fig. 3에는 실험처리별 강우량에 따른 유출률을 나타내었

다. 경사도 3 %와 8 %의 유출률을 비교할 때 경사도 8 %의 유

출률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 % 시험포보다 8 % 시

험포의 경우 배수가 잘되어 강우 전 토양의 수분함량이 낮고 

침투 능력은 높아져 지표유출수가 3 % 시험포보다 적게 나타

난 것으로 판단된다. DeLaune and Sij (2012)는 밀밭에서 CT

와 NT의 유출특성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NT를 적용한 밭에

서 유출량이 38 % 저감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Tebrugge and 

During (1999)에 따르면 NT는 CT에 비해 입단의 구조를 안

정적으로 형성하여 작물재배 시 토양입단을 파괴하지 않으

며, 토양 수분 보유능을 높여 토사유실 및 강우유출수를 감소

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국외 많은 연구자

들은 CT와 NT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유출률의 저감에 효

과가 큰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Sturgul et al., 1990; Dabney et 

al., 2000; Matisoff et al., 2002), 본 연구에서도 3 %의 시험포

와 8 % 시험포에서 모두 유출률이 저감되는 동일한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따라서 경사도가 낮은 밭 뿐만아니라 경사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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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unoff Comparison of runoff characteristics between CT and NT 

No. Date
Rainfall

(mm/event)

Rainfall intensity

(mm/hr)

Slope

Item

　3% 8%

CT NT CT NT

1 2011.07.26-29 503.5 21.9

Runoff (m
3
) 70.4 58.0 58.2 35.2

Runoff rate (%) 93.2 76.8 77.0 46.6

Reduction rate (%) 　 17.6 　 39.5

2 2011.08.01-03 48.2 2

Runoff (m
3
) 3.9 2.5 2.9 1.6

Runoff rate (%) 54.1 34.7 39.4 21.7

Reduction rate (%) 　 36.0 　 44.9

3 2011.08.06 28.7 2.5

Runoff (m
3
) 1.0 0.4 0.6 0.4

Runoff rate (%) 22.5 9.8 14.9 9.0

Reduction rate (%) 　 56.7 　 39.9

4 2012.07.05-06 56.5 5.7

Runoff (m
3
) 3.3 2.2 4.0 2.4

Runoff rate (%) 38.9 25.4 46.9 28.3

Reduction rate (%) 　 34.8 　 39.6

5 2012.07.15 43.5 2.9

Runoff (m
3
) 1.4 0.7 1.5 0.8

Runoff rate (%) 21.7 10.4 22.5 11.6

Reduction rate (%) 　 51.9 　 48.5

6 2012.07.18-19 49 4.1

Runoff (m
3
) 3.2 1.8 3.2 1.8

Runoff rate (%) 43.1 24.2 43.3 27.9

Reduction rate (%) 　 43.8 　 35.6

7 2012.08.15 93 5.8

Runoff (m
3
) 9.6 5.4 9.1 4.3

Runoff rate (%) 68.5 38.7 65.4 30.6

Reduction rate (%) 　 43.5 　 53.2

8 2012.08.20-21 155.5 5.8

Runoff (m
3
) 17.9 12.3 18.0 12.6

Runoff rate (%) 76.8 52.7 76.9 54.2

Reduction rate (%) 　 31.4 　 29.6

9 2012.08.30 45.5 2.7

Runoff (m
3
) 3.5 1.4 3.9 2.3

Runoff rate (%) 50.8 20.7 56.8 33.7

Reduction rate (%) 　 59.2 　 40.7

10 2012.09.17 56 3.3

Runoff (m
3
) 5.0 3.2 5.7 2.7

Runoff rate (%) 59.9 37.6 68.2 32.3

Reduction rate (%) 　 37.3 　 52.6

11 2013.08.02 62 -

Runoff (m
3
) 8.9 6.8 6.9 4.0

Runoff rate (%) 62.9 48.1 48.4 28.1

Reduction rate (%) 　 23.5 　 42.0

12 2013.09.13 54.5 -

Runoff (m
3
) 8.1 6.1 4.1 2.8

Runoff rate (%) 75.2 56.3 37.7 26.3

Reduction rate (%) 　 22.1 　 30.2

13 2014.09.03 73.6 -

Runoff (m
3
) 4.0 2.6 4.6 3.1

Runoff rate (%) 36.2 23.6 41.2 28.1

Reduction rate (%) 　 35.0 　 31.9

Total 1,269.5 -

Runoff (m
3
) 140.1 103.3 122.5 74.0

Runoff rate (%) 73.6 54.2 64.3 38.8

Reduction rate (%) 　 26.3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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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unoff rate Comparison of runoff characteristics between CT and NT

Fig. 4 EMC according to different tillage teatment

비교적 큰 고랭지 농업지역에서 NT를 이용할 경우 강우유출

수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토양유실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총 4년간의 누적강우량에 기초하였을 때, 경사도 3 %

의 CT와 NT의 누적 유출량은 각각 140.1 m
3
와 103.3 m

3
으로

서 NT시 유출률은 26.3 %가 저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

사도 8 %에서는 CT 대비 NT의 유출률이 39.6 %가 저감된 것

으로 나타났다.

2. EMC

CT와 NT 시험포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내 오염물질의 

EMC를 Fig. 4에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평균 EMC 산정결과 

경사도 3 % 시험포의 경우 CT의 BOD는 20.1 m/L, CODCr은 

25.2 mg/L, SS는 429.6 mg/L로 조사되었으며, TN과 TP는 

각각 15.1 mg/L, 4.0 mg/L로 나타났다. NT 시험포의 경우 

BOD는 12.0 m/L, CODCr은 25.1 mg/L, SS는 75.0 mg/L로 

조사되었으며, TN과 TP는 각각 14.8 mg/L, 3.8 mg/L로 나타

났다. 경사도 8 % 시험포의 경우 CT의 BOD는 33.1 m/L, 

CODCr은 26.4 mg/L, SS는 1,570.9 mg/L로 조사되었으며, 

TN과 TP는 각각 15.3 mg/L, 4.4 mg/L로 나타났다. 경사도 8 

%의 NT에서는 BOD는 12.6 m/L, CODCr은 23.9 mg/L, SS는 

333.8 mg/L로 조사되었으며, TN과 TP는 각각 16.2 mg/L, 

4.5 mg/L로 나타났다. 3 % 경사도 시험포의 EMC 비교 결과 

NT에서 CT에서보다 BOD 40.7 %, CODCr 0.6 %, SS 82.6 %, 

TN과 TP의 경우 각각 1.7 %, 5.6 %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사도 8 %에서는 NT의 BOD, CODCr, SS가 CT보다 각각 

62.0 %, 9.6 %, 78.8 % 낮게 나타났지만, 영양염류인 TN과 

TP는 평균 EMC 비교 결과 CT에서 다소 낮은 EMC를 보였

다. 선행 연구 자료에 따르면 NT 농법을 적용시 CT에서보다 

TN과 TP의 유출손실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Garcia et al., 2007; Franklin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CT

와 NT에서의 TN과 TP 배출농도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

고, 평균 EMC 산정결과 NT에서 더 높은 값이 산정되어 선행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비료살포와 같은 영농

활동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SS의 경

우 인위적인 토양의 교란이 없는 NT 농법이 토양의 지력을 강

화시키고, 표토가 빗방울에 견디는 힘을 강화시켜 저감효과

가 뚜렷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Kennedy and Schillinger, 

2006, Park et al., 2014).

3. 비점오염 부하 및 저감효과

Table 2에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분석된 각 실험처리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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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CT and NT of sediment

Table 2 NPS pollution loads (kg/ha) and reduction rate (%) of the 

NT

Classification SS BOD CODCr TN TP

3 %

CT 77.0 3.9 16.5 5.2 1.4

NT 8.3 1.7 7.6 2.4 0.7

Reduction rate (%) 89.2 54.8 53.8 54.1 45.1

8 %

CT 773.0 3.8 33.7 4.6 1.4

NT 15.4 2.0 6.3 2.4 0.7

Reduction rate (%) 98.0 48.5 81.2 47.7 48.8

균 오염부하량 (kg/ha)과 이에 따른 경운 (관행)농법 대비 저

감율 (%)을 제시하였다. 경사도 3 % CT의 경우 비점오염부

하가 SS 77.0 kg/ha, BOD 3.9 kg/ha, CODCr 16.5 kg/ha, TN 

5.2 kg/ha 그리고 TP 1.4 kg/ha로 조사되었으며, NT의 경우 

CT 대비 SS 89.2 %, BOD 54.8 %, CODCr 53.8 % TN 54.1 % 

그리고 TP 45.1 %가 저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사도 8 % 

CT의 경우 SS 773.0 kg/ha, BOD 3.8 kg/ha, CODCr 33.7 

kg/ha, TN 2.4 kg/ha 그리고 TP 0.7 kg/ha로 조사되었으며, 

NT 시험포는 CT 시험포 대비 SS 98.0 %, BOD 48.5 %, 

CODCr 81.2 %, TN 47.7 % 그리고 TP 48.8 %가 저감된 것으

로 조사되었다. Shin et al. (2012)은 3 % 경사 밭에서 볏짚 거

적을 이용한 지표피복 연구를 수행한 결과 SS 79.8, TN 68.3 

%, TP 53.3 %의 저감율을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최적관

리기법 중 발생원에서의 관리기법인 지표피복과 비교시 NT 

시험포의 SS는 지표피복보다 높은 저감율을 보였으나, TN과 

TP는 상대적으로 낮은 저감율을 보였다. 지표피복의 경우 인

건비와 재료비 등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을 고려하였을 때, 

NT 농법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며, 비점오염부하를 저감

할 수 있는 최적관리기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EMC는 경사도 8 % 시험포에서 TN과 

TP의 농도 저감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출량 감소에 따

라 오염부하 저감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출

량은 시험포의 크기와 기후, 작물의 종류 등에 따라 영향이 다

르기 때문에 (Armand et al., 2009) 다양한 조건 (경사도, 토성 

등)에서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비점오염부하를 정량화하고 

저감량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유사량

본 연구에서는 각 시험포에서 강우유출수와 함께 유실되

는 토양의 양을 비교하여 토양유실 저감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강우에 의한 유출이 끝난 후 시험포 하단에 위치한 침

사구에 퇴적된 유사의 양을 측정하여 비교 하였다. Fig. 5는 

무 파종 이후 발생한 첫 강우에 의해 발생한 유사의 사진을 비

교한 것이다. 유사량 측정을 통해 CT대비 NT의 유사 저감량

을 정확히 산정하려 하였으나, CT의 경우 유사량을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량의 유사가 발생하여 정확한 분석이 어려

웠다. 반면, NT 시험포의 경우 유사량이 소량 발생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경사도 3 %와 8 % 시험포 모두 유사한 경향

으로 나타났다. CT대비 NT의 유사 저감효과를 정확히 산정

할 수 없었지만 NT를 적용함으로서 밭에서의 토양유실을 효

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토양표면의 물

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아 토양의 유실이 경운 (관행) 시험포

보다 적게 발생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Puusinet 

et al. (2005)와 Ulén et al. (2010)은 CT 대비 NT의 유사 저감

효과가 있음을 연구하여 보고한 바 있으며, Won et al., 

(2013)은 인공강우 실험을 통해 CT와 NT의 유사량을 비교

한 결과 55 %를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

에서도 그 차이를 확연히 확인 할 수 있었다. NT의 적용이 토

양유실 저감과 함께 탁수의 저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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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ed crop yields due to tillage methods

Slope Crop Year
Experimental 

treatment 

Product quantity 

(kg/ha)

3%

Green 

perilla

2011

CT 450 kg/ha

NT 128 kg/ha

Growth rate (%) -

2012

CT 637 kg/ha

NT 753 kg/ha

Growth rate (%) 17.8%

 

Radish

2013

CT 15,115 kg/ha

NT 2,330 kg/ha

Growth rate (%) -

2014

CT 56,688 kg/ha

NT 69,788 kg/ha

Growth rate (%) 23.1%

8%

Green 

perilla

2011

CT 570 kg/ha

NT 807 kg/ha

Growth rate (%) 41.5

2012

CT 560 kg/ha

NT 787 kg/ha

Growth rate (%) 40.4%

Radish

2013

CT 34,619 kg/ha

NT 32,869 kg/ha

Growth rate (%) -

2014

CT 50,359 kg/ha

NT 67,499 kg/ha

Growth rate (%)  34.0%

5. 생산성

Table 3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배작물의 생산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2011년과 2012년에는 들깨를 재배하였으

며, 2013년과 2014년에는 무를 파종하고 영농방법 (CT, NT)

에 따른 생산량을 조사하였다. 들깨를 재배한 2011년에는 경

사도 3 %에서 NT 시험포보다 CT 시험포에서 들깨가 많이 수

확되었으나, 경사도 8 %에 NT의 수확량은 CT 시험포의 들깨 

생산량 대비 41.5 %가 증산되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경사

도 3 %와 8 % 모두 NT 시험포에서 들깨의 수확량이 많았다. 

경사도 3 %의 경우 NT 시험포에서는 CT 시험포보다 들깨가 

17.7 % 증산되었으며, 경사도 8 %에서는 CT 시험포 대비 

40.4 %가 증산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들깨는 경사도 3 %

보다 8 %에서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들깨는 내

건성이 강하여 가뭄이 심해도 생육에 큰 장해를 받지 않는 작

물로 수분요구도가 적고, 지나치게 습한 경우에는 도장하기

가 쉽고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수에 유의가 필요하다 

(RDA, 2015). 경사도 3 %에 비하여 경사도 8 %에서 강우 시 

물 빠짐이 원활이 이루어져 들깨의 생육이 더 좋게 나타난 것

으로 판단된다.

무를 재배한 2013년의 무 생산량은 경사도 3 %, CT 시험

포의 무 수확량은 15,115 kg/ha으로 조사되었으며, NT 시험

포의 무 수확량은 2,330 kg/ha로서, NT 시험포에서 수확량이 

적었다. 또한 경사도 8 %, CT 시험포의 무 수확량은 34,619 

kg/ha로 조사되었으며, NT 시험포의 무 수확량은 32,869 

kg/ha로서 CT 시험포에서 수확량이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

이를 보이진 않았다. 한편 경사도 3 %와 8 %의 무 수확량 비

교 시 경사도 8 %에서 수확량이 월등히 많았다. 무의 경우 강

우 이후 침수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뿌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

고 양분을 흡수 할 수 없어 생육이 억제되거나 죽는 경우가 생

기기 때문에 배수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 (RDA, 

2015). 경사도가 높은 8 % 시험포에서 물빠짐이 잘 이루어져 

생산량에서도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의 경우 

경사도 3 %의 CT와 NT 시험포의 생산량은 각각 56,688 

kg/ha와 69,788 kg/ha로서 NT 시험포에서 약 23 %의 증산효

과가 나타났다. 또한 경사도 8 %는 각각 50,359 kg/ha와 

67,499 kg/ha로서 NT 시험포에서 생산량이 약 34 % 증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Gomez-Paccard et al. (2015)는 콩 재배

시 NT 적용 밭이 CT보다 생산량이 3배정도 높게 산정되었음

을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NT 농법이 작물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결과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생산성에 차이를 보였으며, 3 % 경사보다는 8 % 경사

에서 NT 재배시 생산성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NT 

농법으로 영농을 할 경우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

의 저감효과 외에도 생산성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작물에 따라 생장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NT의 

국내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작물 종류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NT 농법

은 동일한 농경지에서 지속적으로 최소 5 ~ 6년간 수행하여

야 그 효과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연

구를 통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경운방법 (CT, NT)에 따른 유출량, 비점오염부

하, 유사량 그리고 작물의 생산량을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경

사도 3 %와 8 %의 시험포를 조성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

지 4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NT 농법 적용

시 강우유출수와 비점오염부하 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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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다. 경사도 3 % NT 시험포의 경우 17.6 % ~ 59.2 %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사도 8 % 시험포에서

는 29.6 % ~ 53.2 %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EMC는 경사도 3 %의 경우 NT 시험포에서 BOD, CODCr, 

SS, TN, TP 농도가 모두 낮게 산정되었으며, 경사도 8 %의 시

험포에서 TN과 TP를 제외한 수질항목의 비점오염부하가 낮

게 산정되었다. 그러나 비점오염부하 비교 결과 유출량 감소

에 따라 8 % NT 시험포에서 SS 98.0 %, BOD 48.5 %, CODCr 

81.2 %, TN 47.7 % 그리고 TP 48.8 %의 높은 저감효과를 보

였으며, 경사도 3 % 시험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작물 생산량 분석결과 NT 농법으로 재배시 작물의 

종류와 경사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작물 생산이 17.8 % ~

41.5 %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NT 농법은 강우유

출수를 효과적으로 제어함에 따라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

염부하를 저감시키고, 작물의 생산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 효

과적인 최적관리 방법으로 판단된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로 인한 극한사상 (홍수)의 발생이 잦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무경운 농법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의 하나로도 이용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작물은 각각 생장 조건이 다르

기 때문에 NT의 국내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작물 종류

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조건에

서의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정량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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