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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연구개요

❍ 연구 최종 목표

- 충남의 대기오염물질의 62.1%를(CAPSS, 2017) 차지하는 서북부 4개시(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대기오염물질 현황과 국내외 공동대응 사례분석을 통해 기초지자체의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행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

-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 주민 여론 수렴

- 서북부 미세먼지 대응 행정협의회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방향 설정

- 서북부 4개 지자체의 고동 정책협력 사업 제안

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증가에 따른 정부차원의 개선대책 수립 필요

- 대기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적 우려와 사회적 피해비용 증가

❍ 대형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서북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집중

- 대형배출시설과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기여도가 높음

❍ 정부의 강력한 미세먼지 대응정책에 따라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 필요

- 미세먼지법과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 필요

❍ 기초지자체간의 상호협력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 대두

- 지역인프라 및 전문인력부족 등으로 상호 보완관계의 지역 당사자간 협력 필요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충남 서북부지역의 대기오염 배출원과 배출량 분석

- 일반현황 조사를 통한 지역 특성 분석

- CAPSS 자료를 활용한 장기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분석

- 도시대기측정망 자료를 활용한 지역 미세먼지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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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S 분석을 통한 최근 개선대책의 효과 분석(대형배출시설)

- 이동오염원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과 대중교통체계 분석(천안, 아산)

- 소형 배출시설(4, 5종) 사업장 관리 실태조사 및 Case study 수행

❍ 국내·외 공동대응 사례 분석

- 유럽 UNEP 등 산성비,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사례 조사

- 국내 공동대응 사례 조사 및 구조 분석

- 공동대응을 위한 국내·외 단체 및 기구의 구조 및 역할 조사

❍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주민 여론 수렴

- 4개 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대기오염관련 의식수준 조사

-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대책 발굴

- 주민과의 유기적 소통을 위한 정보교류방안 제시

❍ 서북부 미세먼지 대응 행정협의회의 운영 방안 제시

- 서북부 4개 지자체의 공동 정책협력 사업제안

- 현 행정협의회의 구조 분석을 통한 최적 운영방안 제시

Ⅳ. 연구결과

❍ 대기환경 현황 분석

- 충남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64.4%를 4개시에 배출

- 특히 TSP의 경우 당진-천안-아산-서산 순으로 1∼4위로 확인됨

- 4개시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공동대응의 당위성 확보

❍ 지역주민 의견수렴

- 지역 대기질이 나쁜상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충청남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주로 웹사이트나 언론매체, 문자 등을 통해 환경정보를 획득하며, 추후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관련 어플개발 및 지속적인 정보전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의체 운영안 제시

- 선언문과 국내외 타 지역사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구성안을 (A)안과 (B)안으로 제시

→ 추후 4개시 실무진 협의를 통해 최적안 선택 예정

❍ 공동추진사업 제안

- 소형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 DB구축 등 4개사업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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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행정협의회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대기환경 계획 추진의 극대화 가능

❍ 과제수행에 따라 생성된 정보(일반현황, 대기배출정보)의 정책 자료로 활용 가능

❍ 소형배출사업장(4, 5종)에 대한 Case study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추후 개선된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

❍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수립하고 있는 충청남도 대기환경 개선계획과 4개 시 대기환경

개선 정책의 부합성 검토 가능

❍ 지역 맞춤형 개선대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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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1절. 연구배경

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증가에 따른 정부 차원의 개선대책 수립 필요

❍ 산업활동과 에너지 소비 증가에 따라 대기오염 배출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경기도(666,930톤, 16.0%)에이어전국2위(488,990톤, 11.7%)의대기오염물질배출지역임(CAPSS,

2016)

❍ 충청남도에는 전국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인 30기가 있으며, 울산, 여수와

함께 전국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서산에, 광양, 포항과 함께

3대 제철소 중 하나인 현대제철이 당진에 위치하는 등 다수의 대형배출시설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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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전국과 충청남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추이

❍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통해 전국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SOx와 CO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NOx와 VOCs 등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충청남도의 경우 대부분의

오염물질이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차 생성 유기 입자의 전구물질로

알려져 있는 NOx와 VOCs, NH3 등의 배출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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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형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서북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집중

❍ 충청남도에는 15개의 시·군이 있으며, CAPSS 기반 대기오염물질 특성분류를 하면

발전·산업단지형과 도시형, 농어촌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발전·산업단지형(5) :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태안

- 도시형(4) : 천안, 아산, 공주, 논산

- 농어촌형(6) : 계룡, 금산, 부여, 청양, 예산, 홍성

❍ 최근 4년간 시·군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당진시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2위

서산, 3위권에 보령, 천안, 아산, 태안으로 확인됨

❍ 당진시를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서북부 지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지역이 분포되어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좁은 구간에 밀집되어 있어 각 시·군 간에 배출된

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을 상호 공유하고 있음

❍ 부문별로는 생산공정의 비율이 22.9%로 가장 많고, 에너지산업 연소 19.6%, 제조업 연소

10.7%, 도로이동오염원 10.1%로 충청남도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대형배출사업장과

이동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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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최근 4년간 시·군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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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강력한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따라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 필요

❍ 2019년 11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최상위 계획인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이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 세부적인 규정이 담겨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 차례로 신설되었음

❍ 대기관리권역법에 의거 기존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권역별 관리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충청남도는 대전, 세종, 충북, 전북과 함께 중부권으로 분류되었음

❍ 권역법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총량 관리제 실시, 총량 관리 대상사업장에 대한 TMS

의무설치, 연료 등급제 시행,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 관리, 노후 차량 및 건설기계

관리 등이 이루어지게 됨

❍ 환경부는 권역별로 5개년(2020∼2024)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등을 포함한 7개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며, 각 광역시도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시행계획에는 각 지역에 대한 일반현황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농도에 대한 현황분석

및 미래 전망,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개선 대책 수립, 투자계획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대책 수립이 요구됨

[그림 1-4]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시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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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지자체 간의 상호협력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 대두

❍ 대기오염 문제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광역적인 대책 마련과 시행이 요구됨

❍ 과거독일서부의공업지역에서배출된배기가스가산성비의원인이되어주변국(네덜란드와

체코,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등)의 산림이 황폐해진 사례가 있었으며, 매년 봄철 내몽골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까지 이동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음

❍ 충청남도 서쪽 해안지역(당진, 서산, 태안, 보령, 서천)에 위치한 제철소, 석유화학단지,

석탄화력발전소와 북쪽에 위치한 대도시지역(천안, 아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혼재되어 국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전통적인 대기오염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어느 한 곳만의 배출량을 제어한다고 해도

광역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의 특성상 공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2018년 12월 서북부에 위치한 4개시(천안, 아산, 서산, 당진)는 “충북 서북부 미세먼지

공동 대응 협약”을 맺고 충청남도 미세먼지 환경기준 조기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있음

❍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충청남도,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정책협력을 위한

체계구축과 운영방안 모색이 필요함

❍ 하지만 지역적인 인프라의 한계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수요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2절. 연구목적

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 충남 서북부 지역의 대기오염 배출원과 배출량 분석

- 도시형(천안, 아산)과 발전·산업형(당진, 서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조사를 통해

장기적인 배출현황과 기존 정책 시행에 따른 결과분석(CAPSS, TMS 자료 활용)

❍ 국내·외 공동대응 사례 분석

- 유럽 UNEP에서 산성비와 오존층 파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협력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공동대응방안 제시

- 국내 지자체간 대기 개선을 포함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협력사례 분석을

통해 서북부 미세먼지 대응 행정협의회 운영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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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주민 여론 수렴

-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대기오염에 의한 지역 현안을 도출하고, 개선대책 및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서북부 미세먼지 대응 행정협의회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방향 설정

- 서북부 4개 지자체의 공동 정책협력 사업제안

목표 Ⅰ. 충남 서북부지역의 대기오염 배출원과 배출량 분석

일반현황 조사를 통한 지역 특성 분석

CAPSS 자료를 활용한 장기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분석

도시대기측정망 자료를 활용한 지역 미세먼지 현황 분석

TMS 분석을 통한 최근 개선대책의 효과 분석(대형배출시설)

이동오염원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과 대중교통체계 분석(천안, 아산)

소형 배출시설(4, 5종) 사업장 관리 실태조사 및 Case study 수행

목표 Ⅱ. 국내·외 공동대응 사례 분석

유럽의 산성비,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사례 조사

국내 공동대응 사례 조사 및 구조 분석

공동대응을 위한 국내·외 단체 및 기구의 구조 및 역할 조사

목표 Ⅲ.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주민 여론 수렴

4개 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대기오염관련 의식수준 조사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대책 발굴

주민과의 유기적 소통을 위한 정보교류방안 제시

목표 Ⅳ. 서북부 미세먼지 대응 행정협의회의 운영 방안 제시

서북부 4개 지자체의 공동 정책협력 사업제안

현 행정협의회의 구조 분석을 통한 최적 운영방안 제시

❍ 정량적 평가지표

- 국내 학술대회 발표 1건 / 국내 학술대회 발표 2건 (200%)

- 국내 학술등재지 논문게재 1건 / 국내 학술등재지 논문게재 2건 (200%)

- 4개 시의 공동추진사업 제안 2건 / 공동사업 제안 4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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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목표의 성격

1) 과제분류 

  ■ 환경정책연구

   환경현안조사연구

   환경현안기술개발

   산학연협력기술개발
2) 연구분야

   하폐수처리     상수도 및 정수

   수질관리      ■ 대기관리

   폐기물관리     토양지하수 오염관리 및 처리

   자연환경분야   기후변화 대응 분야   기타환경분야 

(단위 : 천원)

구 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추정연구비

1차연도

(2020∼2021)

서북부 기초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응

행정협의회 운영

방안 제시

1.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조사

2. 국내·외 공동대응 사례 분석

3. 지역 주민의견 수렴

4. 행정협의체 운영 방안 제시

40,000

3. 연차별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4. 향후 연구추진계획

연구내용
2021

3 4 5 6

1. TMS 분석 및 배출량 감소특성 조사

2.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특성 조사(천안, 아산)

3. 소형 배출시설 사업장 관리 실태 조사

4. 설문조사 결과 분석

5. 협의체 최적 구성안 제안

6. 신규사업 발굴

7. 최종보고회

중간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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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충남 서북부지역의 대기오염 배출원과 배출량 분석

1절. 일반현황 조사

1. 인구

❍ 2018년 기준 충청남도의 인구는 총 2,194,516명으로 그중 4개 시의 인구는 1,348,560명으로

61.4%를 차지함

❍ 지역별로는 천안시가 666,153명으로 가장 많고(30.4%), 아산시 330,242명(15.0%), 서산시

178,621명(8.1%), 당진시 173,544명(7.9%) 순임

❍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인구 증가율은 아산시가 2.5%로 가장 높았고, 당진시 2.3%,

천안시 2.1%, 서산시 1.1%로 4개 시 모두 인구수는 증가추세로 나타났음

❍ 세대수 또한 모두 증가하였는데 천안시가 2.9%로 가장 높았고, 당진시 2.8%, 아산시

2.5%, 서산시 2.0%임

❍ 하지만 세대당 인구수는 모두 감소하는 추세로 천안시의 경우 2009년 2.60명에서

2018년 2.43명으로 감소하였고, 서산시는 2.58명에서 2.38명으로, 아산시 2.49명에서

2.50명으로, 당진시 2.41명에서 2.30명으로 1세대당 평균적으로 2.3∼2.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핵가족화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젊은

세대들의 1가정 1자녀와 1인 가족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됨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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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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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2.40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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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2.60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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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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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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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

( 명
)

 인
구

( 명
)

인구 (천안시) 인구 (아산시) 인구 (서산시) 인구 (당진시)

세대당 인구수 (천안시) 세대당 인구수 (아산시) 세대당 인구수 (서산시) 세대당 인구수 (당진시)

[그림 2-1] 충남 서북부 4개 시의 인구 및 세대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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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는 천안에서는 불당동에 가장 많은 9.6%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뒤로 청룡동

9.7%, 부성2동 7.8%, 신방동 6.9%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

목 천 읍
3.8%

풍 세 면
0.7%

일 봉 동
3.8%

신 방 동
6.9%

청 룡 동
7.9%

신 안 동
5.8%성 환 읍

4.3%성 거 읍
3.5%

직 산 읍
3.1%

성정 1동
2.6%

성정

2동
4.0%

쌍용 1동
2.2%

쌍용 2동
6.0%

쌍용 3동
3.0%

백 석 동
6.2%

불 당 동
9.6%

부성 1동
6.0%

부성 2동
7.8%

천안 염 치 읍
2.2%

배 방 읍
21.6%

탕 정 면
6.5%

음 봉 면
6.3%둔 포

면
7.3%

영 인 면
2.0%

인 주 면
2.3%

신 창 면
7.7%

온 양 1 동
3.1%

온 양 2 동
2.4%

온 양 3 동
11.5%

온 양 4 동
5.9%

온 양 5 동
8.3%

온 양 6 동
9.0%

아산

대산읍
8.0% 인지면

4.3%

부석면
3.1%

팔봉면
2.0%

지곡면
4.8%

성연면
6.6%

음암면
5.7%

운산면
3.0%해미면

4.9%
고북면

3.8%

부춘동
11.3%

동문1동
10.8%동문2동

5.4%

수석동
9.1%

석남동
17.1%

서산 합덕읍
6.1%

송악읍
18.1%

고대면
3.3%

석문면
5.7%

대호지면
1.5%

정미면
2.2%

면천면
2.3%

순성면
3.3%

우강면
3.2%

신평면
9.8%

송산면
7.2%

당진1동
14.4%

당진2동
12.0%

당진3동
10.9%

당진

[그림 2-2] 충남 서북부 4개 시의 인구분포 현황 (2018년 기준)

❍ 아산시는 배방읍에 전체 시민의 21.6%가 거주하고 있으며, 온양3동에 11.5%, 온양6동에

9.0%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

❍ 서산시는 석남동에 17.1%가 거주하고 있고, 부춘동 11.3%, 동문1동 10.8% 순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있는 대산읍에는 8.0%(14,378명)이 거주하고

있음

❍ 당진시는 송악읍에 18.1%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고, 당진1동 14.4%, 당진2동 12.0%,

당진 3동 10.9% 순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충청남도에 설치된 도시대기측정소 중 가장

농도가 높은 송산면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 송산면에는 7.2%가 거주하고 있음

2. 기후

❍ 충청남도는 한반도의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 등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기단과

바닷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일부 지역은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기후특성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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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 당진의 경우 바닷가를 접하고 있으며, 석유화학단지나 발전소, 제철소 등을

운행하는 대형선박 및 어선들의 영향을 받으며, 천안, 아산의 경우 내륙지역으로

국지적인 영향을 주로 받고 있음

❍ 최근 10년간 충청남도의 평균기온은 12.1±0.5℃로 최저는 2012년 11.5℃였고, 최고는

2016년의 12.9℃로 최대편차는 1.4℃로 꽤 큰 것으로 확인되었음

❍ 평균기온 기준 천안이 12.3±0.4℃로 가장 높은 온도를 보였고, 아산이 12.2±0.5℃,

서산과 당진은 각각 12.1±0.5℃, 12.1±0.4℃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충청남도와 4개 시의 온도변화 특성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09년을

기점으로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2015년 최대온도를 보인 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충청남도의 지난 10년간 평균 강수량은 1,184±477 ㎜로 2010년 가장 많은 강수량은

보인 2,142 ㎜을 제외할 경우 1,078±358 ㎜로 약 100 ㎜ 넘는 감소량을 보이고 있음

❍ 각 시별로는 서산이 1,238±444 ㎜로 가장 많은 강수량을 보였고, 당진 1,230±450 ㎜,

천안 1,188±302 ㎜, 아산 1,158±241 ㎜로 내륙에 위치한 지역보다 바닷가에 위치한

지역의 강수량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전반적으로 강수량이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나 국지적인 오염원 발생 시 강우에 의한 대기 정화 능력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난 10년간 충청남도의 상대습도는 77.1±3.0%로 나타났고, 바닷가에 위치한 서산과

당진이 각각 76.5±3.2, 76.5±3.3%로 나타났고, 천안과 아산 모두 68.2±2.5로 바닷가 보다

약 8%정도 낮은 습도를 보였음

❍ 습도는 바닷가 지역과 내륙지역으로 양분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충청남도 전체와

바닷가 지역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내륙지역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음

❍ 지난 10년간 충청남도의 평균풍속은 2.3±0.4 m/s로 나타났고, 서산이 2.5±0.7 m/s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당진 2.2±0.5 m/s, 아산 2.1±0.4 m/s, 천안 1.9±0.2 m/s로

확인됨

❍ 바람은 국지적으로 발생한 오염물질에 대해 희석, 제거하는 가장 지배적인 영향요인이나

풍속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러한 매개체의 영향이 감소한다는 것은 강수량 감소와 함께

지역 오염감소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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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충남 4개 시의 기후변화 특징

3. 토지 및 주택

❍ 충청남도는 대한민국 전체면적(100,188 ㎢)의 8.2%를 차지하는 8,229 ㎢로 그 중

공주가 10.5%(864 ㎢)가 가장 큰 면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서북부 4개시는 서산

9.0%(741 ㎢), 당진 8.6%(705 ㎢), 천안 7.75(636 ㎢), 아산 6.6%(543 ㎢)로 충청남도

전체의 30.1%를 차지함

❍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는 서산의 경우 임야가 39.0%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농경지 37.3%, 공공용지 13.7%, 공장용지 2.6% 순으로 나타남

❍ 당진의 경우 농경지가 40.8 %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임야가 32.5%, 공공용지

16.7%, 공장용지 3.5% 순으로 나타남

❍ 천안의 경우 임야가 절반에 가까운 48.9%를 차지하고 있고, 농경지 26.9%, 공공용지

10.5%, 공장용지 3.9% 순으로 나타남

❍ 4개 시 중 가장 좁은 면적을 가지는 아산시의 경우 임야가 38.4%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농경지 35.3%, 공공용지 14.8%, 공장용지 4.6%로 나타나 4개 시 모두 임야와

농경지가 73.3∼76.3%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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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충남 4개 시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2018년 기준)

❍ 주거형태별로는 천안의 경우 아파트가 6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단독주택

30.3%, 다가구주택 20.0%, 다세대주택 4.6%, 연립주택 2.2% 순으로 나타남

❍ 아산의 경우 아파트 주거 비율이 73.2%로 4개 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단독주택

20.2%, 다세대 주택 4.2%, 연립주택 1.6%, 비거주용 건물 0.8% 순으로 나타남

❍ 서산의 경우 아파트 주거 비율이 46.6%로 가장 높았고,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44.7%로 그 뒤를 이었으며, 다가구 주택 19.6%, 다세대 주택 5.2%,

연립주택 2.1%, 비거주용 건물 1.4% 순으로 나타남

❍ 당진의 경우 4개 시 중 아파트의 거주 비율이 가장 낮은 38.9%로 나타났고, 단독주택의

비율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가구 주택 27.0%, 다세대 주택 4.4%,

연립주택 3.4%, 비거주용 건물 2.0% 순으로 나타남

❍ 대도시인 천안, 아산의 경우 아파트의 거주비율이 60% 이상 높게 나타났으나, 서산,

당진의 경우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의 형태가 아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비거주용 건물에 의한 주거형태가 1.4∼2.0%까지 나타나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환경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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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충남 4개 시의 주거형태 (2018년 기준)

4. 산업활동

❍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는 당진시의 2018년도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2017년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 충청남도의 지난 9년간 사업체 수는 26.4%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 또한 34.9%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4개 시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 수는 아산이 2009년 13,289개소에서 2017년

21,385개소로 가장 높은 37.9%의 증가율을 보였고, 당진 33.3%, 천안 28.9%, 서산

21.9% 순으로 확인됨

❍ 종사자 수는 당진이 2009년 42,430명에서 2018년 79,109명으로 46.4%로 압도적인

증가율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 아산이 39.0%, 서산 32.8%, 천안 25.4%를 보여 당진이

사업체 수 대비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이 된 지역으로 확인되었고, 서산이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증가 부분에서는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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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충남 4개 시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 (2017년 기준)

❍ 천안시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이 2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 18.9%, 제조업 10.7%, 협회, 단체 및 개인서비스업 10.4%로 나타남

❍ 아산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이 2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도매 및 소매업이 숙박 및 음식점업과 유사하게 21.4%, 제조업 15.0%, 협회, 단체 및

개인서비스업 9.3%로 나타남

❍ 서산의 경우 근소한 차이로 도매 및 소매업이 2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 23.5%, 협회, 단체 및 개인서비스업 11.4%, 운수 및

창고업 7.6%로 나타남

❍ 당진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이 2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숙박 및

음식점업 21.9%, 제조업 11.0%, 협회, 단체 및 개인서비스업 10.3%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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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충남 4개 시의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2017년 기준)

❍ 업종별 종사자 수 분석 결과 천안의 경우 제조업이 2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 도매 및 소매업 12.6%, 숙박 및 음식점업 10.6%, 교육 서비스업 8.4%로

확인되었음

❍ 아산시의 경우 제조업의 종사자 수가 4개 시중 가장 높은 52.5%의 비율을 보였고, 그

뒤로 숙박 및 음식점업 8.1%, 도매 및 소매업 7.9%, 교육 서비스업 6.4%로 확인됨

❍ 서산 역시 천안, 아산과 동일하게 제조업 종사자가 가장 낮긴 하지만 2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뒤로 도매 및 소매업 11.8%, 숙박 및 음식점업 10.7%, 건설업

10.1% 순으로 나타났음

❍ 당진 역시도 다른 3개 시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종사자가 3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도매 및 소매업 9.6%, 숙박 및 음식점업 8.4%, 건설업 6.5% 순으로

나타났음

❍ 사업체 수 분석 시 4개 시 모두 도매 및 소매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업이 분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사자에 대한 비율 조사 시에는 제조업이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음. 이는 지리적 특성으로 관광업이 발달하여 있고, 국내 산업구조를

뒷받침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이 다수 존재하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다수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제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추후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정책이나 지역에 대한 산업구조 전환 시 이를 고려하여

관광자원 개발과 이를 연계한 지역 특산품 개발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산업구조의 변화를 위한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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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

❍ 교통은 이동수단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특히,

대도시로 분류되는 천안, 아산의 경우 매우 중요한 부문임

❍ 충청남도의 최근 10년간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09년 796,918대에서 2018년 37.2%가

증가한 1,093,582대로 집계되었고, 지역별로는 당진이 가장 높은 37.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아산 37.0%, 천안 33.4%, 서산 32.0%로 4개 시 모두에서 3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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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충남 4개 시의 자동차 등록대 수 변화추이 및 연료별 현황 (2018년 기준)

❍ 수도권이나 부산, 광주, 대구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도시철도나 연계 환승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으나 충청남도와 같이 넓은 면적에 낮은 인구밀도를 가지는 지역들은

교통인프라가 빈약하여 자가용을 주요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다 보니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기준 연료별 차량 등록대 수는 4개 시 모두에서 42.1∼48.4%로 휘발유 차량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경유(디젤) 차량이 42.2∼48.7%로 휘발유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78.9∼90.8%까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차량은 2020년 12월 기준 전국 보급

대수가 82만대로 산정되고 있으며, 전체 등록 자동차 대수 중 비율이 2014년

0.7%(140,297대)에서 20년 3.4%(820,329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국토교통부, 2021)

❍ 2018년 기준 친환경 자동차는 천안이 5,024대로 가장 많이 등록되었고, 아산 2,813대,

당진 1,483대, 서산 1,325대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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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시를 대상으로 지역별 버스 운행 대수를 조사한 결과 2018년 기준 천안 395대,

아산 157대, 서산과 당진이 각각 67대로 나타났으며, 그중 최근 전기 및 수소 버스로의

전환 과정에서 친환경 버스로 활용되고 있는 천연가스 버스(CNG)는 천안에서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 대중교통 시스템의 친환경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 입자상 오염물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에 의거

2016년부터 발암물질(Group A)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배기량이 큰 버스의

경우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어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서는 전기 및 수소

버스로의 전환이나 운영규제지역(Low Emisssion Zone, LEZ)을 지정하여 운영 중임

2절. 대기오염 현황

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 사업장으로 분류되며, 구분은 연간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에 따라 산정됨

❍ 2009년 기준 충청남도에는 2,596개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30.0%가 증가한 3,709개소가 운영 중임

종별 오염물질 발생량 구분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표 2-1] 대기오염물질 분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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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변화 추이

❍ 현재 연간 배출량 20톤 이상의 대형사업장(1∼2종)은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0톤 미만의 중소형사업장(3∼5종)은 각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음

❍ 국가정책에 따른 관리대상은 분류되어 있지만, 지역 내 대기환경 개선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 내 배출시설들의 공간분포와 배출특성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함

　 1종 2종 3종 4종 5종

목 천 읍 2 1 1 13 29

풍 세 면 　 1 5 21 37

광 덕 면 2 2 　 11 8

북 면 　 　 　 3 2

성 남 면 　 　 5 42 68

수 신 면 2 1 3 27 44

병 천 면 1 　 　 10 12

동 면 1 5 2 16 26

중 앙 동 　 　 　 　 2

문 성 동 　 　 　 1 2

원 성 동 　 　 　 　 1

봉 명 동 　 　 　 1 　

[표 2-2] 천안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분포 현황(202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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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2종 3종 4종 5종

염 치 읍 2 1 1 9 19

배 방 읍 1 1 1 10 14

송 악 면 1

탕 정 면 5 2 2 7 9

음 봉 면 4 2 47 63

둔 포 면 2 3 6 64 110

영 인 면 2 2 2 28 63

인 주 면 5 3 1 14 31

선 장 면 1 2 12 21

도 고 면 1 10 9

신 창 면 1 16 33

온 양 1 동 1 2 4 2

온 양 2 동

온 양 3 동 4 4

온 양 4 동 2 2 4 14 18

온 양 5 동 1 4

온 양 6 동 3 7

합계 19 21 24 243 408

[표 2-3] 아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분포 현황(2020년 기준)

일 봉 동 　 　 　 2 2

신 방 동 　 　 　 4 13

청 룡 동 2 　 　 10 16

신 안 동 　 　 　 15 8

성 환 읍 1 1 　 32 73

성 거 읍 7 3 3 35 50

직 산 읍 　 1 6 28 68

입 장 면 3 3 1 25 58

성 정 동 　 　 1 1 3

쌍 용 동 　 　 　 3 3

백 석 동 1 1 1 14 43

불 당 동 　 　 　 　 　

부 성 동 1 5 4 52 84

합계 23 24 32 366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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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2종 3종 4종 5종

대산읍 22 5 11 14 41

인지면 1 9

부석면 3 5

팔봉면 1 1 2 6

지곡면 3 1 7 19

성연면 3 1 4 10 50

음암면 2 5 39

운산면 1 9 19

해미면 2 7 28

고북면 1 1 1 6 21

부춘동 3 14

동문1동 18

동문2동 8

수석동 1 9 30

석남동 8 24

합계 29 8 24 84 331

[표 2-4] 서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분포 현황(2020년 기준)

1종 2종 3종 4종 5종

합덕읍 1 19 26

송악읍 13 7 10 39 27

고대면 1 1 4 6

석문면 9 1 17 17

대호지면 2 4

정미면 1 1 1 6 6

면천면 2 1 10 10

순성면 1 3 16 17

우강면 6 2

신평면 1 6 1 12 26

송산면 1 3 1 11 20

당진1동 1 2 2

당진2동 3 2

당진3동 1 4

합계 27 20 20 148 169

[표 2-5] 당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분포 현황(202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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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총 개수는 천안이 652개소로 가장 많고 아산 408개소, 서산 331개소, 당진

169개소로 확인됨

❍ 비율로는 5종 사업장이 44.0∼6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4종이

17.6∼38.5%까지 4, 5종 사업장이 전체 82.5∼92.8%까지 대부분을 차지함

❍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1, 2종 사업장은 당진이 12.2%로 가장 높고, 서산 7.5%, 아산

5.6%, 천안 4.2%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충청남도는 2020년도 4월 신설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금산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총량관리제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그 중 1∼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간 SOx, NOx 4톤, TSP 0.2톤 이상 배출사업장은 총량규제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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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충남 4개 시의 대기오염배출 사업장 분포 현황 : 업종별 (2018년 기준)

❍ 천안에 있는 652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부성동에 146개소로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고, 성남면 115개소, 성환읍 107개소, 직산읍 103개소 등 다수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형 사업장인 1, 2종 사업장은 목천읍, 광덕면, 성거읍, 입장면 등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아산시에는 총 408개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하고 있고, 그 중 둔포면이

185개소로 가장 많고, 음봉면 116개소, 영인면 97개소 등이 있으며, 대형 배출시설인 1,

2종 사업장은 탕정면, 인주면, 온양4동, 둔포면 등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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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에는 총 331개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으며, 지역별로는 성연면이

50개소로 가장 많고, 대산읍 41개소, 음암면 39개소, 수석동 30개소 등이 있고,

대형배출시설은 대산읍에 압도적으로 많은 22개소가 위치하고 있고, 그 외 지곡면과

성연면에 각각 3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 당진에는 총 169개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송악읍이 96개소로 가장 많고, 합덕읍과 신평면이 각각 46개소, 석문면 44개소. 순성면

37개소 등이 있으며, 대형배출사업장은 송악읍에 가장 많은 13개소가 위치하고, 석문면

9개소 등 2개 읍면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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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충남 4개 시의 대기오염배출사업장 분포 현황 : 지역별 (2018년 기준)

2.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 정부에서는 정책적 활용과 목표 설정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을 산정하여 활용하고 있음

❍ 최근 4년간(2014∼2017년) 충청남도는 2015년도를 제외하고 전국 배출량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배출량이 증가하다가 2017년은 감소추세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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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기준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총 4,104,164톤으로(바다 제외) 경기도가

645,304톤으로 가장 많은 배출량을 보였고, 충청남도는 그 뒤를 이어 2위인

456,463톤(전국 배출량의 11.1%)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13.0% 증가, 2015년에서 2016년 7.6% 증가추세에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19.7%로 배출량을 4/5 수준으로 감축한 것으로 확인됨

❍ CAPSS에서 산정하고 있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을 대상으로 산정이 시작된 1999년부터

최근까지의 농도변화 추이를 검토한 결과 SOx와 CO와 같은 후진국형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감소하는 반면, NOx와 VOCs의 배출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는 증감을 반복하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NOx, SOx,

VOCs, CO 등 모든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반적인 대기질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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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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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충청남도 내 주요 오염물질 배출 현황 (CAPS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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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전국과 충청남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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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SS에서 산정하는 9개의 대기오염물질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15개 시군으로

배출량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VOCs와 NH3를 제외한 7개 항목에서 모두 당진이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였음

❍ 특히 PM2.5에 대한 배출기여도는 71.0%로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PM2.5만 100%

삭감하여도 1차적으로 배출되는 PM2.5의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오염물질별로는 CO의 배출량은 당진에서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령 14.5%,

천안 12.0%, 서산 8.8% 순으로 나타남

❍ NOx의 경우 당진이 37.6%로 가장 높은 배출기여도를 보였고, 보령 11.2%, 태안 11.0%,

천안 10.0% 순임

❍ SOx의 경우 당진이 51.3%로 절반 이상의 배출기여도를 보였고, 서산 20.4%, 보령

13.0%으로 당진, 보령, 서산에서 충청남도 배출량의 84.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TSP 역시 당진이 49.8%로 압도적인 배출기여도를 보였고, 천안 8.5%, 아산 6.3%, 공주

4.7% 순으로 확인됨

❍ PM10과 PM2.5 모두 당진에서 각각 63.9%와 71.0%로 매우 높은 배출기여도를 보였고,

그 외 천안, 아산, 보령 등에서 10% 이내의 배출기여도를 보였음

❍ VOCs의 경우 서산에서 32.2%의 높은 배출기여도를 보였고, 그 뒤를 이어 천안 16.5%,

당진 13.3%, 아산 13.1% 순으로 확인되었음

❍ 서산의 경우 대부분의 배출이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의

정유, 가공, 생산을 주로 하다 보니 휘발성이 큰 VOCs나 HAPs가 주요 배출원으로

배출원 인근에 있는 도시대기 측정망에서 측정하는 NOx, SOx, PM10 등의 농도는

타지역의 일반 대기농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지역 특성에 맞는 측정소 지정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NH3는 최근 NOx, VOCs 등과 반응하여 2차생성유기입자(SOA)의 전구물질로

알려지면서 주요 관심물질로 관리받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정량적인 배출량

산정과 배출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NH3의 경우 주로 축산이나 농업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충청남도 최대

축산지역인 홍성에서 1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업지대(논, 밭)가 많이

분포되어있는 당진, 서산, 보령 등에서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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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충청남도 부분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도

❍ 업종별로는 생산공정이 전체 배출량의 1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뒤를

에너지산업연소가 16.7%, 제조업 연소 13.9%로 에너지 생산 및 제조업이 거의

절반(48.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오염물질별로는 NOx의 기여율이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VOCs 16.9%, SOx

15.3%, CO 14.7%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생산 및 에너지산업연소 부분의 NOx와 VOCs

배출 저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3. 대기오염물질 농도 현황

❍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의거 환경부 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 파악을 위해 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농도값을

에어코리아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음

❍ 환경부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을 발간하여 측정소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고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도시대기측정망, 도로변대기측정망,

대기중금속 측정망의 총 3개 측정망을 운영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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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체계

❍ 일반대기측정망에서는 대기환경 기준물질(SO2, NO2, O3, CO, PM10, PM2.5)을 중심으로

24시간 연속측정하며, 특수대기 측정망은 월 1회 중금속 물질을 대상으로 수동채취하여

성분분석을 실시함

대분류 중분류 측정주기 설치목적 측정항목

일반대기

오염측정망

도시

대기
연속

도시지역의 평균대기질

농도를 파악하여

환경기준 달성여부 판정

SO2, CO, NOx, PM10, PM2.5, O3,

풍향, 풍속, 온도, 습도

도로변

대기
연속

자동차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

대기질 파악

SO2, CO, NOx, PM10, PM2.5, O3,

풍향, 풍속, 온도, 습도

※필요시 Pb, HC, 교통량 추가

특수대기

오염측정망

대기

중금속
수동

(매월2째주)

도시지역 또는 산단

인근지역에서 중금속에

의한 오염실태 파악

Pb, Cd, Cr, Cu, Mn, Fe, Ni, As,

Be, Al, Ca, Mg

[표 2-6] 지자체관리 대기측정망 현황

❍ 2020년 12월 기준 충청남도에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리하는 일반대기 측정망

중 도시대기 및 도로변대기 측정소가 40개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그중 데이터를

송신하는 측정소는 35개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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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위치 용도 설치년도
측정망

구분

천안

성황동 동남구 복자1길 24(문성어린이집) 주거 1993 도시대기

백석동 서북구 백석공단1로 20 백석농공단지 공업 2002 도시대기

성성동 서북구 성성동 1-70 (삼성대로변) 녹지 2007 도로변

성거읍 서북구 성거읍 천흥8길 7 공업 2018 도시대기

신방동 동남구 천안천변길 127 신방쉼터 내 녹지 2019 도시대기

공주
공주 봉황로 1 공주시청 녹지 2017 도시대기

탄찬면 탄천면 안터새말길 34 주거 2020 도시대기

보령
대천2동 중앙로 142-16 주거 2017 도시대기

주교면 주교면 울계큰길 396 주교면행정복지센터 관리 2018 도시대기

아산

모종동 번영로224번길 20 아산시보건소 주거 2006 도시대기

배방읍 배방읍 배방로 38 배방읍사무소 주거 2017 도시대기

도고면 도고면 기곡로62번길 22-17 상업 2018 도시대기

둔포면 둔포면 중앙공원로 43 중앙공원 공업 2018 도시대기

인주면 인주면 인주산단로 23-28 공업 2018 도시대기

서산

독곶리 대산읍 평신1로 386 대산산업용수센터 녹지 1994 도시대기

동문동 동문동 918-3 서산초등학교 주거 1996 도시대기

대산리 지곡면 충의로 1942 상업 2018 도시대기

성연면 성연면 마루들길 15 성연보건지소 관리 2019 도시대기

논산
논산읍 시민로 389 행정복지센터 주거 2017 도시대기

연무읍 연무읍 안심로 50 연무읍사무소 주거 2020 도시대기

계룡 엄사면 엄사면 번영7길 17 엄사도서관 주거 2018 도시대기

당진
당진시청 시청1로 1 당진시청 주거 2018 도시대기

송산면 송산면 유곡로 342-27 공업 2017 도시대기

금산 금산읍 금산읍 비호로 69 금산읍사무소 주거 2017 도시대기

부여 부여읍 부여읍 사비로 36 부여읍행정복지센터 주거 2017 도시대기

서천
서천읍 서천읍 서천로 14번길 20 서천문예의전당 주거 2018 도시대기

서면 서면 서인로 761 서면보건지소 관리 2018 도시대기

[표 2-7] 충청남도 내 관리되고 있는 일반대기측정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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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는(2020년 12월 기준) 아산이 도시대기측정소 5개소로 가장 많은 측정망을

보유하고 있고, 천안의 경우 아산과 동일한 5개소의 측정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시대기 4개소에 도로변 측정망이 1개소 포함되어 있음

❍ 그 외에 서산 4개소, 서천 3개소, 공주, 보령, 논산, 당진, 청양, 홍성, 태안에 각각

2개소씩의 도시대기측정망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 지역은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본 연구의 대상인 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는 총 16개의 측정망(도시대기 15개, 도로변

1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이들 측정소에 대한 변화특성을 분석하였음

❍ PM10의 경우 전국의 측정값이 제시되기 시작한 1998년 기준 55 ㎍/㎥에서 지속적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6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41

㎍/㎥까지 감소하였음

❍ 충청남도는 1998년 47 ㎍/㎥으로 측정 초기에는 전국 평균농도보다 낮았으나 지속적인

증감을 거쳐 2019년에는 42 ㎍/㎥으로 전국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임

❍ 1998년 이후 수도권 대기환경특별법이나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강력한 저감 노력으로

약 20년간 25.5%가 감소한 것에 반해 충청남도는 10.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율을 나타남

❍ 충남 서북부의 경우 2007년부터 4개시 모두에서 측정데이터가 생산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전국 평균농도가 58 ㎍/㎥이였고, 충청남도는 54 ㎍/㎥였음

❍ 지역적으로는 아산이 60 ㎍/㎥으로 가장 높았고, 천안 56 ㎍/㎥, 서산 54 ㎍/㎥, 당진 46

㎍/㎥순이었다. 2007년 기준 4개시의 2019년까지의 저감율은 서산이 27.8%(39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천안이 16.1%(47 ㎍/㎥), 아산이 13.3%(52 ㎍/㎥)으로 나타남

장항읍 장항읍 장산로 297 철도시설공단 주거 2019 도시대기

청양
청양읍 청양읍 칠갑산 7길 54 청양군보건의료원 주거 2017 도시대기

정산면 칠갑산로 1861 주거 2020 도시대기

홍성
홍성읍 홍성읍 내포로 136번길 29 주거 2017 도시대기

내포 홍북읍 홍예공원로 8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녹지 2019 도시대기

예산 예산읍 예산읍 주교로 64 예산군청별관 주거 2017 도시대기

태안
이원면 이원면 분지길 14 이원면사무소 관리 2017 도시대기

태안읍 태안읍 군청6길 30 태안군장애인복지관 주거 2017 도시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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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의 경우 오히려 17.4%(54 ㎍/㎥)가 증가하여 충청남도 지역 내 최대 농도를

보였으며, 2017년 2번째 AQMS가 송산면에 설치되었는데, 위치상 충청남도 내

배출량이 가장 많은 제철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충청남도 내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냄

❍ SO2의 경우 대부분의 배출이 화석연료에 포함된 황 성분이 연소과정을 거쳐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한 산성비의 피해 관리를 위해 탈황설비 보강 및 원유 및

석탄에 포함된 황 성분을 제거 하는 등 다양한 처리설비를 구축하였음

❍ 그 결과 전국 기준 1998년 9 ppb였던 농도는 2019년 4 ppb로 55.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충청남도 역시 8 ppb에서 4 ppb로 유사한 수준(52.5%)으로 전반적인 급격한

감소를 보임

❍ SO2 역시 충남 서북부 4개 시군의 데이터가 확보되기 시작한 2007년을 기준으로 전국

33.3%, 충남 15.6%의 감축을 보인 반면 아산 20.0%, 서산 16.7%, 천안 0%, 당진

–100%로 아산, 서산은 감소한 반면, 천안과 당진은 각각 유지와 2배 증가를 보임

❍ 천안은 기존 2007년의 농도값이 현재 수준의 낮은 농도이다 보니 현 수준의 저감

대책으로는 배경농도 이하로 낮출 수 없다는 의미로 판단됨

❍ 기존에 높았던 아산과 서산은 소폭 감소를 보인 반면 당진은 송산면 측정소의

데이터가 추가되면서 오히려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NO2는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공정, 생활연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에 대한 저감으로는 그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음

❍ 1998년 기준 전국과 충청남도의 NO2 농도는 20 ppb와 15 ppb에서 2019년 18 ppb와 13

ppb로 각각 10.0%와 8.5% 수준의 감소를 보임

❍ 전국의 농도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증가하다가 2005년 이후 약 10년간 유지 후

2016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7년부터 감소세를 나타냄

❍ 전국과 충남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아산(23.8% 감소)을 제외한 천안,

서산, 당진은 측정 초기인 2007년과 2019년의 농도가 유사하거나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절대적인 농도만을 봤을 때 아산, 서산, 당진의 경우 전국 및 충남의 평균농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 역시 SO2와 마찬가지로 지금 추진 중인 정책 수준으로는 현 배경농도

수준 이하로의 저감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천안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높아진

차량 운행과 도시 밀집현상에 따른 도심 내 농축 현상으로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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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의 경우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분석이나 상세측정이 수행되어 원인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되었음

❍ O3은 대표적인 광화학 2차 오염물질로 강한 산화력을 가지며, 건물부식 및 피부관련

질환을 야기하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어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1998년 20 ppb였던 전국 농도는 2019년 30 ppb로 50% 증가하였고, 충청남도 역시 28

ppb에서 33 ppb로 1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4개시 역시 기준연도인 2007년 대비 당진 68.4%, 서산 63.6%, 천안 52.6%, 아산 12.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주로 내륙에 위치한 천안, 아산보다 해안가에 위치한 당진, 서산의 증가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 발전소, 산업단지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햇빛과 반응하여 생성된 2차 오염물질이 추가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전국과 충청남도 및 4개시 모두에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강한 농도에

장기간 노출시 피부암 등 인체에 비가역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하며, 대책마련 전까지 피해 구간에 대한 노출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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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전국 및 충남지역의 대기질 변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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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4개시의 소형배출시설(4, 5종) 분포 및 배출특성

1. 전국 및 충청남도의 4, 5종 사업장 현황

❍ 2017년기준 4, 5종사업장은전국 51,987개소이며, 이중가동중인사업장은 47,219개로확인됨

[그림 2-18]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4, 5종 사업장 현황

❍ 조사대상 사업장 중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5.0%(16,506개소)로 가장 많고, 경남

9.6%(4,514개소), 경북 8.4%(3,960개소), 인천 7.2%(3,382개소)에 이어 충청남도는

6.1%(2,870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 종별로는 5종이 63.6%, 4종이 36.4%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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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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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전국 4, 5종 사업장 분포 및 비율

❍ 충청남도에 소재한 4, 5종 사업장 중 업종별(1차) 분류결과 제조업이 35.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12.5%,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이 4.4%로 그 뒤를 이었음

❍ 충청남도 내 대형사업장들이 많다보니 관련 협회나 단체, 환경관련 복원사업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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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4, 5종 사업장 업종별 사업장 분류

❍ 제조업(2차 분류) 분류결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1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뒤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3.4%, 식료품 제조업 12.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12.2%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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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P의 경우 경기도가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배출량을 보이며, 그 뒤를 이어 인천,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이 높은 수준을 보임

❍ NOx는 4종사업장은 경기도의 배출량이 높으나 5종사업장의 경우 경상남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과 세종은 거의 배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SOx의 경우 4종사업장은 경상북도가 가장 높고, 5종사업장은 대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전체적인 배출량은 경기도, 충청남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에 반해, 4, 5종사업장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대구 등 경상도 지방의 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반대로 대전, 세종, 광주의 배출량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후 각 지역

산업특성 정보를 반영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임

❍ 충청남도는 배출량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였는데, 이는 지역적 특성상

소형 배출시설보다는 대형배출시설(발전소, 산업단지, 제철소)의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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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전국 4, 5종 사업장의 배출량 (단위 ton/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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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각 시설에 맞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는 대기오염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15개 시설이 고시되어 있으며, 시설의 운영자가 이러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설집(국립환경과학원, 2013)과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대구지방환경관리청, 1999)을 발간하였음

❍ 1∼3종 사업장의 경우 배출오염물질에 대해 복합적인 설비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4, 5종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단일 혹은 최대 2개정도의 시설이 멀티로

활용되고 있음

❍ 4종사업장의 경우 여과집진장치가 38.4%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흡착기시설 22.3%, 원심력집진장치 11.2%, 흡수탑시설 6.6% 순으로

확인됨

❍ 5종사업장의 경우 흡착기시설이 30.0%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고, 여과집진장치가

25.2%, 원심력집진장치가 7.1%로 확인됨

❍ 4, 5종 사업장에서는 주로 여과나 흡착, 원심력을 이용한 시설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여과집진장치의 경우 설계가 복잡하나 단일 시설로 처리효율이 높아 다수 활용되고

있으며, 흡착의 경우 입자와 일부 유기가스성분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원심력의 경우 처리효율은 여과집진장치에 비해 낮으나 일단 설치 후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않고 중정도(약 70%) 수준의 처리효율을 기대할 수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원심력집진장치
11.2%

여과집진장치
38.4%

흡수탑시설
6.6%

흡착기시설
22.3%

습식
4.0%

기타촉매반응시

설
1.4% 면제시설

11.5%

저녹스 버너
3.2%

원심력집진장치
7.1%

여과집진장치
25.2%

흡수탑시설
6.5%

흡착기시설
30.0%습식

2.8%

기타촉매반응시

설
1.8%

면제시설
23.0%

저녹스 버너
2.4%

(a) 4종사업장 (b) 5종사업장

[그림 2-22] 4, 5종 방지시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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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안시의 4, 5종 사업장 분포

❍ 천안은 충청남도 최대 도시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나 타 지역과 다르게

대형배출시설이 존재하지는 않음

❍ 4, 5종 사업장 모두 부성동에 가장 많이 밀집(14.2%와 12.9%)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성남면과 성환읍, 성거읍 등에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어느 한 지역에 사업장들이 밀집되어 있기 보다는 천안지역 전체적으로 분포해있는

구조로 확인됨

풍 세면
5.7%

성 남면
11.5%

수 신면
7.4%

동 면
4.4%신 안동

4.1%

성 환읍
8.7%

성 거읍
9.6%

직 산읍
7.7%

입 장면
6.8%

백 석동
3.8% 부 성동

14.2%

4종 목 천읍
4.4% 풍 세면

5.7%
성 남면
10.4%

수 신면
6.7%

동 면
4.0%

성 환읍
11.2%

성 거읍
7.7%

직 산읍
10.4%

입 장면
8.9%

백 석동
6.6%

부 성동
12.9%

5종

[그림 2-23] 4, 5종 사업장 지역 분포(천안)

❍ 사업장에 대한 부분별로는 제조업이 4, 5종 사업장 모두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도장시설과 상업 및 공공기관시설, 도장시설, 세정시설

등이 많은 배출을 보이고 있음

❍ 도장시설의 경우 최근 도시지역 VOCs의 주요 배출원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추후

밀집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상업 및

공공기관시설
10.7%

공정로
4.9%

기타
6.3%

기타제조업
45.9%

식음료 가공
7.7%

도장시설
15.8%

세정시설
6.0%

기타유기용제

사용
1.4%

상업 및

공공기관시설
5.2%

공정로
1.7%

기타
6.4%

기타제조업
51.2%

목재, 펄프

제조업
1.8%

식음료

가공
4.8%

도장시설
19.6%

세정시설
5.2%

기타유기용제 사용
1.7%

기타폐기물처리
2.3%

[그림 2-24] 4, 5종 사업장 분류(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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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산시의 4, 5종 사업장 분포

❍ 아산은 서산, 당진과 같이 발전소, 대형 산업단지 등이 입지해 있지는 않으나

중소규모의 사업장들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지역별로는 둔포면, 음봉면, 영인면에서 50% 이상의 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둔포면이 26.3∼27.0%로 가장 많은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 추후 이 3곳에

대한 사업장 배출현황 조사와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염 치읍
3.7%

배 방읍
4.1%

음 봉면
19.3%

둔 포면
26.3%

영 인면
11.5%

인 주면
5.8%

선 장면
4.9%

도 고면
4.1%

신 창면
6.6%

온 양 4 동
5.8%

4종 염 치읍
4.7%

배 방읍
3.4%

음 봉면
15.4%

둔 포면
27.0%

영 인면
15.4%인 주면

7.6%

선 장면
5.1%

신 창면
8.1%

온 양 4 동
4.4%

5종

[그림 2-25] 4, 5종 사업장 지역 분포(아산)

❍ 아산 역시 천안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56.3∼74.9%),

특히 5종사업장의 경우 74.9%로 대부분이 제조과정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됨

❍ 그 외에는 도장시설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현재 서북부 미세먼지 대응 행정협의체의 공동사업으로 4개시의 인벤토리 구축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 4, 5종 사업장 중 특히 소형 제조업에 대한 자료구축 및

해석이 중점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상업 및

공공기관시설
5.4%

기타
8.3%

기타제조업
56.3%

목재, 

펄프

제조업
2.1%

식음료

가공
8.3%

도장시설
15.0%

기타폐기물처

리
2.9%

기타
1.4%

기타제조업
74.9%

목재, 펄프

제조업
1.9%

식음료 가공
4.8%

도장시설
10.6%

기타폐기물처리
3.9%

[그림 2-26] 4, 5종 사업장 분류(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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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산시의 4, 5종 사업장 분포

❍ 서산은 대산읍에 위치한 대산석유화학단지 외에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는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해 있는 대산읍에 많이 분포(12.4∼16.7%)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에 성연면, 운산면, 음암면, 수석동 등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아산보다는 천안처럼 다수 지역에 고르고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대산읍
16.7%

부석면
3.6%

지곡면
8.3%

성연면
11.9%음암면

6.0%

운산면
10.7%

해미면
8.3%

고북면
7.1%

부춘동
3.6%

수석동
10.7%

석남동
9.5%

4종

대산읍
12.4% 지곡면

5.7%

성연면
15.1%

음암면
11.8%

운산면
5.7%

해미면
8.5%

고북면
6.3%

부춘동
4.2%

동문1동
5.4%

수석동
9.1%

석남동
7.3%

5종

[그림 2-27] 4, 5종 사업장 지역 분포(서산)

❍ 서산 역시 4종사업장의 경우 제조업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에는 상업

및 공공시설이 17.3%, 식음료 가공 13.3%, 도장시설 12.0%로 나타남

❍ 그러나 5종사업장의 경우 제조업이 37.2%로 가장 높긴 하지만 세정시설이 28.8%로

유사한 수준까지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외에도 특이하게 폐기물처리가 9.0%로 높은

수준을 보였음

상업 및

공공기관시설
17.3%

기타
0.0%

기타제조업
44.0%목재, 펄프

제조업
1.3%

식음료 가공
13.3%

도장시설
12.0%

기타폐기물처리
6.7%

상업 및

공공기관시설
4.2%

공정로
1.4%

기타제조업
37.2%

식음료 가공
9.4%

도장시설
8.7%

세정시설
28.8%

기타폐기물처리
9.0%

[그림 2-28] 4, 5종 사업장 분류(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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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진시의 4, 5종 사업장 분포

❍ 현대제철이 입지해 있는 송악읍에 대한 사업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석문면의 비율이 높고 그 외 함덕읍, 순성면, 신평면

등도 높은 비율을 보였음

❍ 송악읍은 제철소와 관련된 소형 사업장들이 많이 입지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석문면의 경우 국가산업단지가 설립되면서 유입된 사업장들일 것으로 추측됨

합덕읍
12.8%

송악읍
26.4%

석문면
11.5%

정미면
4.1%

면천면
6.8%

순성면
10.8%

우강면
4.1%

신평면
8.1%

송산면
7.4%

4종

합덕읍
15.4%

송악읍
16.0%

고대면
3.6%

석문면
10.1%

정미면
3.6%

면천면
5.9%

순성면
10.1%

신평면
15.4%

송산면
11.8%

5종

[그림 2-29] 4, 5종 사업장 지역 분포(당진)

❍ 4, 5종 사업장 모두 제조업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는 당진시 특성상

제철소가 위치해 있어 여기에 필요한 소모품들을 제조‧납품하기 위해 사업체들이

몰려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그 외에는 상업 및 공공기관시설과 폐기물처리업이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일부 식음료

가공업도 확인되었음

상업 및

공공기관시

설
10.3%

기타제조업
80.1%

식음료 가공
4.8%

도장시설
0.7%

기타폐기물

처리
4.1%

상업 및

공공기관시

설
21.3%

기타제조업
70.4%

목재, 
펄프

제조업
1.8%

식음료 가공
1.8%

도장시설
0.6%

기타폐기물

처리
2.4%

[그림 2-30] 4, 5종 사업장 분류(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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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4개시 관리 현황 및 국내외 공동 대응사례 분석

1절. 4개 시의 환경관련 조직구조와 역할

1. 천안

❍ 천안의 경우 환경 관련 업무를 환경정책과와 기후대기과 20명이 관련 업무를 추진

중에 있음

❍ 미세먼지 관련 업무는 대부분 미세먼지대응팀(김진식 팀장)에서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고, 주로 이동교통수단이나 생활 부분에 대한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음

❍ 환경정책팀과 대기환경팀, 환경보건팀을 주축으로 배출시설 관련 지도점검, 인허가,

실내공기질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 외에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축산악취, 토양오염 등의 업무는 축산환경팀에서

수행하고 있음

중분류 소분류 업무

환경

정책과

환경정책팀

(6)

- 배출시설 인허가 및 협의 / 야생동물관련 업무

-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기후

대기과

기후정책팀

(3)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탄소포인트제 운영

- 탄소중립 프로그램

- 기후변화적응 에너지공간 조성사업

미세먼지

대응팀

(5)

-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관련 업무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기환경팀(3) - 대기배출시설 관련업무

환경보건팀(3)

석면안전관리 업무 / 석면 피해구제 보조금 지급

주민건강영향조사

실내공기질 / 빛공해

라돈측정기 대여 / 환경설질환 예방관리

[표 3-1] 천안 환경관련 기구 및 업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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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산

❍ 아산시는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대책과”와 “환경보전과” 2개 과가

연관되어 운영되고 있음

❍ 기후변화대책과는 4개 팀으로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안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대책팀(김재경 팀장)에서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 서북부 미세먼지

공동대응 행정협의회를 비롯하여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 이동 및 생활부문

저감대책과 더불어 교육업무까지 수행 중에 있음

❍ 기후정책팀과 친환경에너지팀은 주로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저감, 적응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믹스의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을

이룩할 수 있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화 환경분야가 융합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됨

❍ 또 다른 한 파트인 환경보전과는 환경정책팀과 환경지도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

천안의 기후대기팀과 환경정책팀에서 담당했던 배출시설 관리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교육, 영향평가, 악취관리, 조례개정 등 업무가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업무분담과 행정처리가 좀 더 명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중분류 소분류 업무

기후변화

대책과

기후

정책팀

(3)

- 에너지정책변환 지방정부협의회 추진

- 기후변화관련 공모 및 시책사업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운동 / 녹색제품 구매

- 탄소포인트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관리

-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 기후변화 교육사업

- 기후변화체험관 운영 / 기후환경네트워크

미세먼지

대책팀

(6)

-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공동대응 지방정부 행정협의회 구성

- 미세먼지관련 교육 및 홍보 /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 전기차 및 충전소 보급사업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공기청정화용 녹색필터 시설 지원

-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집 조성 시범사업

-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저공해 조치 / 대기측정망 운영

- 노후경유차 DPF 부착지원사업 / 수소연료전기차 시민 체험관리

- 저NOx 보일러/가정용 보일러 지원사업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표 3-2] 아산 환경관련 기구 및 업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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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산

❍ 서산은 환경생태과에서 15명이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지역 특성상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관리와 사고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특히 환경안전팀(이효남 팀장)은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관련 업무 및 사건‧사고

예방, 민원 대응 등의 업무를 추진 중에 있음

❍ 일반적으로 타 시의 미세먼지 대응(대책)팀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기후대기팀(김기필

팀장)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천안과 유사하게 이동 및 생활오염원 관리가

주를 이루고 있음

친환경

에너지팀

(3)

- 친환경에너지단지 조성사업 추진

- 가축분뇨 에너지사업 설치지원 / 신재생에너지 총량제 관리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 공동주택 미니태양관 보급사업

- 충남형 청정에너지타운 조성사업 / 전기사업 인허가

- 주택지원 및 그린빌리지 사업 추진

생활

환경팀

(4)

- 생활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 비산먼지 사업장 행정지도

- 비산먼지 특정공사 행정처분 및 민원처리 / 공사장 소음

- 악취발생 사업장관리 및 민원처리

환경

보전과

환경

정책팀

(6)

- 환경관련 조례 제정 운영 / 환경영향평가관련 업무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 및 관리 / 환경단체 지원 및 관리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 대기배출원 조사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리

- 환경정보공개 제도 관련 업무

환경

지도팀

(4)

- 환경오염 갈등관리 / 빛, 소음관련 민원처리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안내 / 소음진도 사업장 관리

- 환경기술인 교육 및 중소기업 환경관리 지원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대기

관리팀(3)

- VOCs규제업무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 대기질개선 업무 /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 운행차배출가스지도단속 및 과태료 업무 / 대기배출원 조사

- 공회전제한구역 관리 및 지도단속 / 이륜차 정기검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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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소분류 업무

환경

생태과

환경

지도팀

(5)

- 환경성 검토 및 군소음범 관련업무

- 대기 및 악취 배출시설 지도점검

- 비산먼지, 특정공사, 관리대상기기, 소음진동배출시설, 생활소음

환경

안전팀

(4)

- 대산지역 환경화학사고 사전예방 감시 및 사고대응 협업체계 구축

- 환경안전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사고예방 순찰

- 찾아가는 화학물질 안전학교 운영

기후

대기팀

(6)

- 수소충전소 설치, 미세먼지 대책사업 추진

- 친환경차 보급, 대기질 및 온실가스 사업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환경보건 및 교육 업무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저NOx 보일러 및 버너 지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 공기정화기용 녹색필터 시설지원 / 탄소포인트제

[표 3-3] 서산 환경관련 기구 및 업무현황

4. 당진

❍ 당진의 경우 아산과 유사하게 환경정책과와 기후에너지과가 관련 업무를 맡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을 환경업무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음

❍ 전통적인 미세먼지 대응업무는 기후에너지과의 기후변화대응팀(박경서 팀장)에서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본 과 또한 대부분의 업무가 이동 및 생활오염원에 초점이 맞춰서

진행되고 있음

❍ 이 외에 별개로 경기 남부권-충남 환황해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대응 협의회가 추가로 운영 중에 있음

❍ 환경정책과에서는 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 축산악취, 화학물질 사고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이며, 특이점은 기후변화대응팀에서 자체업무로 대기환경 및 미세먼지 관련

정책개발 업무가 있어 자체적인 조례개발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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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소분류 업무

환경

정책과

환경

정책팀(6)

- 환경보전 종합계획 추진 / 환경영향평가 업무

- 배출시설 인허가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환경

감시팀(4)

-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환경오염신문고 통합관리

- 비산먼지사업장 지도점검 / 화학물질관련 업무

생활환경

지도팀(5)

-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재활용업 지도점검

- 비산먼지, 특정공사 신고 및 지도점검 / 악취 민원처리

기후

에너지과

기후에너지정

책팀(4)

- 미래에너지 융복합 혁신벨트 조성 / 지역에너지정책 수립

- 에너지지금관리 /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지원조례 제정

- RE100 산업단지 조성 / 당진 에너지센터 운영

-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업무

기후변화

대응팀

(5)

-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관리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 대기환경분야 정책개발 / 미세먼지 대응 분야별 정책개발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저NOx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 경기 남부권-충남 환황해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의체 운영

-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지방정부 협의회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충청권 대표단

[표 3-4] 당진 환경관련 기구 및 업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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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국내외 공동 대응 사례 조사

1.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대기위원회(CARB)

❍ 로스앤젤레스(LA) 지역은 1900년대 초부터 스모그가 발생해왔고 1943년 여름에

가시거리가 급격하게 감소하며 처음으로 ‘스모그’가 이슈화됨

❍ 이러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45년 보건부에 매연규제국을 설립하였으나,

LA 스모그의 원인이 다양하고 주변의 다른 도시로부터 이동되어 왔기 때문에 국지적

규모의 해결방안은 지역적 대기오염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이에 따라 대기오염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카운티 대기

관리기관인 ‘LA카운티 대기오염 규제기구(Los Angeles County Air Pollution Control

District)’를 설립함

❍ 설립 이후, 카운티 감독관은 10년 동안 오렌지 카운티 (Orange County), 리버사이드

카운티 (Riverside County) 및 샌버나디노 카운티 (San Bernardino County)의 대

기오염 규제지구를 활성화했으며, 1976년에 4개의 카운티 에이전시가 결합하여 사우스

코스트 대기질 관리지구 (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SCAQMD)로 통합됨

❍ 주정부 차원의 보건위생국과 대기위원회(Califoia Air Resources Board, CARB)를

설립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의 입법부는 1967년 주 전역 보건국 2곳을 통합시키는

멀포드-카렐법(Mulford-Carrell Act)을 통과시킴

❍ CARB 설립 이후 기업과 주정부, 지방정부의 협력으로 대기질을 개선해오고 있으며

CARB로 인해 설정된 대기환경 기준은 다른 주들보다 강력하여 대기오염물질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남

❍ 행정 서비스 지원부(Administrative Services Division)

- 자산관리, 각종 서식 개발, 업무 기록, 구매, 행정 지원, 보건 및 안전 관 련 업무,

업무환경 개선, 민원 불만 해소, 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stration, OSHA)을 준수하는 직장 내 보건 및 안전 (health and safety)

프로그램 개발, 교육 훈련, 부상 및 질병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예방을

위한 건강·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행

❍ 이동오염원 배출 규제부(Mobile Source Control Division, MSCD)

- 주로 이동오염원 (도로 또는 비도로 차량)에서 대기오염물질 (독성물질, 스모그 생성

물질)의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과 방법을 개발

- 주요 업무는 자동차 기술 평가, 규제법 개발, 인센티브 프로그램, 차량관리법 시행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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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준수·규제과학부(Emissions Compliance, Automotive Regulations and Science Division)

- 주요 업무는 자동차로부터 독성물질, 스모그 생성물질, 온실가스 등의 배출을

저감하고, 초저배출 (near-zero emission) 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한 주유소 인프라

구축, 자동차 신기술 개발 및 실행을 관장함

- 신규 차량 (오토바이, 트럭, 버스, 중장비, 캠핑카, 선박엔진, 제초장비 등), 신규 엔진,

자동차·엔진 부품, 운행기록자가진단장치 (on board diagnostics, OBD) 시스템 등의

인증, 워런티 감시 및 실행, 실도로 주행 차량의 배출량 준수 시험 및 배출량 감시,

배출가스 시료의 화학분석, 초저배출·전기 자동차 규제법 개발 등을 담당함

❍ 배출 및 대기질 측정부(Monitoring and Laboratory Division, MLD)

- 주요 업무는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비(PEMS)를 이용한 실도로 및 비도로 차량의

배출가스 측정, 엔진동력계 (engine dynamometer)와 차대동력계 (chassis dynamometer)를

이용한 엔진과 차량의 배출량 측정, 그리고 대기질 측정망을 이용한 대기오염물질 (독성

물질, 스모그 생성물질, 온실가스)의 측정 및 화학분석을 통해 대기오염 정책의 수립

및 달성도 평가, 자동차 부품의 리콜, 자동차·엔진·배기저감장치의 성능평가, 과다 배출

차량의 감시 및 교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법적인 측정 자료를 타 부서에

제공함

- 휘발유를 사용하는 장치나 연료 시스템에서 배출되는 기체상 휘발유를 회수하는

장치를 인증하는 일도 부분적으로 수행함

❍ 집행단속부(Enforcement Division)

- 대기오염규제법의 일률적이고 지속적인 실행, 단속, 준수확인을 위해 교육, 훈련 및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함. 또한, 법 집행 시 발생하는 민원을 수집하여 해결하기도 하며

효과적인 법의 준수를 위해 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벌금을 부과함

❍ 대기질 기획 및 과학부(Air Quality Planning and Science Division, AQPSD)

- 대기질 문제의 크기와 저감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 청정대기 계획안의 개발, 대기질

과 배출량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배출량 (on-road mobile source emission

inven-tory)의 최신화, 대기오염 문제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측정된 대기오염도와

배출량 자료를 대기질 모델링에 적용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비용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담당

❍ 운송 배출규제부(Transportation and Toxics Division)

- 과거 고정오염원 규제부 (Stationary Sources Division)의 후신으로 항만 운송과

관련된 화물 운송과 선박 운송에 관한 배출규제 업무를 수행한다. 항구와 물류창고 사이의

단거리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물류운반트럭(drayage trucks)을 제외한 실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다른 부서에서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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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대기위원회(CARB) 조직도

❍ 연구지원부(Research Division)

- CARB에서는 자체 실험실의 연구뿐만 아니라 외부에 연구비를 지원하여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고, 각종 자동차 배출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정책을 지원함

- 자동차 배출 연구 프로그램(vehicle emissions research program)은 실도로와 비도로

부문에서 사용 중인 자동차에서 실제 배출되는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음

❍ 산업전략지원부(Industrial Strategies Division)

-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거래제(cap-and-trade)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실행하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며, 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거래를 감시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함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장·단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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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연료규제(Low Carbon Fuel Standard, LCFS)

-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인 연료규제로 시장을 기초로 한 탄소배출거래제(Cap-and-trade)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해 수립된 연료규제로 석유를

이용하여 연료를 생산하는 정유업체가 2011년부터 탄소함량(carbon intensity)의

저감률 0.25%를 시작으로 점차 증가시켜 연료 내 탄소함량을 2020년까지 2010년

기준으로 10%를 줄이도록 하는 규제임

- LCFS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되는 연료에만 적용되고 석유수입자, 정유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저탄소 함량 석유제품을 개발해야 함. 만약 고탄소 고배출 연료를

판매할 경우에는 저탄소연료규제 구매권(Credit)을 저탄소 함량 제품(바이오연료,

천연가스, 수소)을 개발하여 판매한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해야 함

- 국립아르곤연구소(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서 개발한 GREET(greenhouse

gases, regulated emissions, and energy use in transportation)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모델은 각 연료에서 탄소함량을 추산하기 위해 사용함(탄소함량은

CO2-equivalent/MJ로 표시)

- 경유와 관련하여 CARB는 지난 2018년 5월 재생경유(renewable diesel, 80%)와

바이오디젤(20%)의 혼합경유 판매를 승인함

❍ 실도로 대형 자동차 배출기준 검사 프로그램(HD In-Use Compliance Test Program)

- 실도로 주행하는 트럭이 배출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결함이 있는 배출저감장치를

찾아 수리 또는 교체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험 프로그램임

- 이 시험 프로그램을 통해 Cummins 엔진 회사가 제작한 결함이 있는 SCR 촉매 50만

개의 리콜을 명령함. Cummins는 CARB 및 US EPA와 여러 차례 회의와 시험을 거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발적 리콜을 결정함

❍ 트럭 · 버스 배출규제(Truck and Bus Regulation, TBR)

- 캘리포니아에서 운행하는 대형 디젤 수송기관(트럭, 버스)로부터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매출을 저감하기 위해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제거장치(DPF와 SCR)을

단계적으로 부착하는 대표적인 규제법임(2008.12.12.승인)

- 적용 대상은 자동차 총중량(gross vehicle weight rating, GVWR)이 14,000파운드

이상인 개인 또는 정부·운송단체 소유의 트럭 및 학교 버스가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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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형 NOx 배출기준(Optional Low NOx Standard)

- 대형 엔진 제조사에 3개의 강화된 NOx 배출 기준치를 선택하여 생산하도록 하고

규제치의 정도에 따라 엔진 제조사에 배출 크레딧을 제공하여 배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엔진을 인증받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 이 규제의 목적은 엔진 제조사들에게 강화된 NOx 배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NOx

저감기술을 개발하도록 장려하여 현재 2010년 NOx 배출 기준치인 0.2 g/bhp-hr를

2024∼2026년에 0.05 g/bhp-hr, 그리고 2027년에 0.02 g/bhp-hr로 각각 강화하여

규제하기로 2020년 8월에 결정함

- 엔진 제조사인 Cummins는 지난 2016년 12월에 저 이산화질소 기준 (0.02 g/bhp-hr)을

만족하는 버스 엔진을 생산하였고, 이어서 2018년 2월부터 최초로 캘리포니아주

환경청 low NOx 기준 (0.02 g/bhp-hr) 이상을 만족하는 400 hp 천연가스 대형 트럭

(Class 8) 엔진 (ISX12N)을 생산하고 있음

❍ 무공해 차량 실행계획(Zero Emission Vehicles (ZEV) Action Plan)

- 2023년과 2025년까지 각각 100만대, 150만대의 무공해 차량을 캘리포니아주의

도로에서 운행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 계획이 예정대로 실행될 경우 2025년에

판매되는 전체 자동차의 15.4% (약 27만대)가 무공해 자동차가 될 예정임

- 201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7개 주와 함께 무공해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함. 2014년 5월 주 연합 무공해 자동차 실행계획 (Multi-State ZEV

Action Plan)을 도입하여 2025년까지 이들 총 8개 주에서 무공해 자동차 330만대를

도입할 예정임.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와 공조하여 무공해 자동차를

확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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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협약(CLRTAP)

❍ 1967년 스웨덴의 스반테 오덴(Svante Odén)이 연료연소에서 배출된 황 성분과

산성비와의 연관성을 발표함

❍ 1972년 북유럽국가들이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에서 산성비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의 반응은 미미하였음

❍ UNECE의 주도와 UNEP 지원으로 집계된 자료 분석을 통해 1978년 장거리

대기오염의 영향을 분석한 유럽감시평가프로그램(EMEP)의 결과가 제시되면서 더

이상 서유럽 국가들도 장거리 대기오염 문제를 외면하기 어려워짐

❍ 이후 1972년부터 1977년 사이에 대기오염 물질이 수천 km를 이동할 수 있다는 가설이

확인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장거리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의 협력과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

❍ 1979년 11월 13일 환경보호와 관련한 유럽경제위원회 고위급 회의에서 장거리월경성

대기오염협약(이하 협약, CLRTAP)이 채택됨

❍ 32개국이 협약을 서명 후 1983년 발효되었으며 2017년 10월 기준으로 51개국이 가입

❍ 조직 및 구성

[그림 3-2]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의 주요 조직 구성

❍ 집행기구(executive body)는 협약의 지배 기구(governing body)로서 협약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됨

- 협약의 이행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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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의 이행 및 발전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설립하고

관련 연구 및 문서를 실무그룹에서 준비하고 이를 집행기구에서 검토

- 격년마다 작업계획을 승인하며, 작업 활동과 관련된 재정이슈 승인

❍ 유럽감시평가프로그램(EMEP)은 EMEP는 협약에 지원하는 과학적 분야로, 1977년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특별프로그램으로 개시되었으며, 1983년 협약이 발효된

이래로 협약 하에서(under the Convention) 기능하고 있음

- 대기 모니터링 및 모형화

- 배출 인벤토리 및 전망

- 통합적인 평가

- 대기오염물질의 침전과 농축

-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물질의 수준 및 심각정도 제공

❍ EMEP 운영기구(steering body)는 EMEP프로그램의 감독기구(supervisory body)로서,

협약당사국의 과학 분야 대표자로 구성됨

-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사항을 집행기구에 보고하며, 비용효과적으로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협약에 제공하는 과학 및 기술 부속기구들(subsidiary

bodies)을 대표

❍ EMEP의 운영은 5개의 센터 및 4개의 태스크포스를 통해 조직화되어 있음

- 5개 센터는 화학조정센터(CCC), 서부와 동부 대기 종합 센터(MSC-W, MSC-E), 배출

목록 및 전망센터(CEIP), 통합평가 모형센터(CIAM)로 구성138)되어 있음

- 4개의 태스크포스는 대기오염물질의 이동, 측정 및 모형화, 배출목록 및 전망,

통합평가 모형 분과로 나뉨

- 산하 센터 및 태스크포스는 매년 EMEP 운영기구에 보고하며, 운영기구는 다시 협약

집행기구에 보고하게 되어 있음

❍ 이행기구(implementation committee)는 1997년 집행기구에 의해 설립되어 협약 내

의정서에 대한 각 당사국의 준수(compliance)에 대해 검토함

- 각 당사국이 EMEP 운영기구 산하의 배출 목록 및 전망센터(CEIP)에 제출한 배출

자료를 근거로 의정서의 준수여부를 검토하고 매년 집행기구에 보고함

❍ 영향에 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ffects)은 대기오염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에 필요한 국제적인 협력을 개발함

-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보건 및 환경 영향의 정도와 지정학적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실무그룹의 산림, 수자원, 모니터링 통합 등에서 6개 국제협력프로그램(ICP140)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에 대한 태스크포스는 가장 위험한 지역과 육상 및 해상생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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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함

- 매년 회의를 개최해 국제협력프로그램의 결과를 논의하고, 격년으로 향후 작업 및

프로그램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준비하여 집행기구에서 검토되도록 함

- 국제협력프로그램의 중요한 결과 및 활동 등을 평가한 보고서를 UNECD를 통해

발간함

❍ 전략 및 검토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strategies and review)은 협약의 주요 협상

기구로, 정책 관련 이슈에서 집행기구를 지원함

- 의정서 준비 및 개정과 관련한 가학적 기술적 활동의 평가

- 기존 의정서 개정 및 신규 의정서 준비 협상

- 각 의정서 하에서 생성된 지침안(draftguidance)에 대한 검토 등을 수행

❍ CLRTAP 협약은 광범위한 지역의 대기 오염 문제를 다루는 첫 번째 국제 조약으로서,

대기오염저감에대한국제협력의원칙을제시하고연구및정책에대한기구적(institutional)

체계를 설립함

❍ 협약은 총 18조로 구성되었으며, 협약의 원칙, 유럽감시평가프로그램(EM EP)의 이행,

집행기구(executive body)와 사무국의 기능, 협약 서명 및 발효 등을 담고 있음

- (협약2조)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포함 오염물질 배출제한(즉각적 저감요구X)

- (협약3조) 대기오염배출에 대응할 수단으로서의 정책 및 전략을 지체없이 개발

- (협약4조)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을 포함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각 당사국의 정책,

과학적 활동 및 기술적 조치에 대한 검토 및 정보를 상호 간에 교환

❍ 후속 협약으로 1984년 제네바 의정서에서는 EMEP 장기 재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

❍ 1985년 헬싱키 의정서에서는 유황 배출의 규제를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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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형태
채택/ 발효

시기
가입국 주요내용

CLRTAP 협약 1979.11/1983.3 51
- 협약 원칙, 집행기구와 사무국 기능, 서명 및

발효조건

제네바 의정서 1984.9/1988.1 47
- EMEP의 장기재원에 대한 의정서로서

국가별비용분담율을 명시

헬싱키 의정서 1985.7/1987.2 25

- 각 당사국은 유황배출을 이르면 1993년까지

1980년 대비 30% 감축

- EMEP는 전년도 유황배출 및 월경성 이동량을

계산하여 집행기구에 보고

소피아 의정서 1988.10/1991.2 35

-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에 대해 늦어도

1994년까지 1987년 수준을 달성

- 각 당사국의 기존 및 신규 배출원에 각각

오염통제조치와 국가배출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

제네바 의정서 1991.11/1997.9 24

- 1999년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적용 방안

세가지를 당사국에 제공하고, 의정서 서명서에

명시하도록 요구

오슬로 의정서 1994.6/1998.8 29

- 유황배출의 추가적인 저감을 요구하면서 ①

에너지효율성 제고 ② 재생에너지 사용 ③

연료의 유황 성분 함유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

아르후스

의정서
1998.6/2003.12 34

- 카드뮴, 납, 수은 배출을 1990년 수준 이하로

제한하며 산업 부문, 연소과정, 폐기물

소각에서의 중금속 배출저감을 목표

아르후스

의정서
1998.6/2003.10 33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배출을 제한

예테보리 의정서 1999.11/2005.5 26

- 네 가지(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염물질의 국가별 배출상한

설정

- 2012년 개정을 통해 초미세먼지까지 포함하여

2005년 대비 2020년 배출상한 설정

[표 3-5] CLRTAP 협약 및 후속 의정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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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정(AQA)

❍ 1941년 트레일 스멜터 중재재판(Trail Smelter Arbitration) 이후 광역지역의 대기오염

공동대응 인식이 자리 잡음

- 캐나다 트레일(Trail) 지역의 제련소에서 오염물질이 방출되어 미국의 환경 피해를

야기하였고, 이에 중재재판소는 “사건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피해가 명백하며,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국가는 매연에 의해 타 국가 영토 또는 그

안의 사람과 재산에 대해 피해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자국의 영토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허락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림

❍ 1991년에 채택된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정(U.S.-Canada Air Quality Agreement,

약칭 AQA)」은 초기 미국과 캐나다의 산성비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양자협력기구였으나, 지표면 오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에 부속서(Annex 3)가

추가됨

❍ 양국간 대기질 위원회(Air Quality Committee)가 국가별로 동일한 위원 수로 구성됨

- 협정 이행과정의 검토 및 연 1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함

❍ 협정 이행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국제공동위원회(IJC)를 지정함

❍ AQA 협정하의 당사국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제한하거나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대기질 목표(specific air quality objectives)를 수립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등을 채택해야 함

❍ 상당 규모의 월경성 대기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조치(actions), 활동(activities)

및 프로젝트(projects)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적절한 감축 조치를

추가해야 하며, 상대 국가에 사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국가 간 분쟁 발생 시에는 협의(consultation)와 교섭(negotiation) 과정을 거치며,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1909년 기체결된 바 있는 양국 간 「국경수역조약(Boundary

Waters Treaty)」의 운영기구이자 이 협약의 지원기관인 국제공동위원회(IJC:

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에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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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멕시코 국경지역 환경협정 및 국경 2020프로그램(2013∼2020)

❍ 미국과 멕시코의 양국 간 경제활동과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인구증가, 공장단지 설립,

도시화 등으로 인해 국경지역(border area)의 환경피해가 심각해짐

❍ 1983년 ‘국경지역의 환경보호, 개선 및 보존’을 위한 기본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멕시코 국경지역 환경협정(La Paz Agreement)」 체결함

❍ 당시 협정문은 서문과 2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5개의 부속서(Annex

Ⅰ-Ⅴ)를 추가함

❍ 국가조정기구로는미국은환경보호청(EPA), 멕시코는환경자원국(SEMARNAT)155)을 지정함

- 조율 및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권고사항을 당사국에 전달하고, 연 1회의

고위급 회담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

❍ 전문가 회의는 자국의 국가 프로그램들을 조정하고, 부속서에 포함될 기술적 내용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함

❍ 당사국인 미국과 멕시코는 오염원 방지, 감축 및 제거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의무가 있으며, 국경지역에서의 환경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세부사항을 부속서

내에 포함할 수 있음

❍ 각 국은 협약 이행을 위해 실질적·법적·제도적 및 기술적 조치와 방법을 모색하도록 요구됨

- 국가 프로그램의 조정, 과학·교육적 교류, 모니터링, 환경영향평가, 정보 및 데이터의

정기적인 교환 등이 해당함(제6조)

[그림 3-3] 미국‧멕시코 국경 2020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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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중간 미세먼지 협력

❍ 1996년 중‧일 우호환경보호센터를 개설하여 환경측정과 기술교류, 기술표준연구,

실험실 등 6개 전문부서에서 271명의 전문가를 본유하고 중‧일간 환경협력의 거점으로

활용

- 질소산화물 총량감축을 위한 중일 공동연구, 중일 공편익 어프로치 협력, 도시간

제휴협력을 통한 중국 내 대기질 개선 등을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대책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중국내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

대책 관련 인적 역량강화와 대처능력 향상에 필요한 협력사업 추진

- 도시간 제휴협력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소, 재단, 공사 등을 중심으로한

정부간 인적교류와 지역기업을 통한 교류협력으로 구분

- 기업간 교류의 경우 “중국 대기오염 개선 협력 네트워크:와 연계‧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플랫폼 기관에서 조정과 알선을 통해 교류활성화를 유도

[그림 3-4] 중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일본과 중국 도시간 연계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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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간 제휴렵력 사업 추진

- 2014년부터 중국 대기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기존 우호도시를 기반으로 대기오염

방지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

- 도시간 연계협력사업의 기본방향은 대기오염 방지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일본의 기술인을 투입하여 중국 주요도시에 대한 인재육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노하우

전수로 진행

- 양국 정부는 도시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직적 또는 플랫폼을 통한 지도 자문과

정책지원을 실시하지만 필요경비는 각각의 도시에서 자부담을 원칙으로 수행

- 단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일본의 환경성에서 지원

[그림 3-5]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국 도시협력 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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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간 협력사례 예시 (후쿠오카현과 장쑤성)

- 방직염색공장에 의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 배기가스 처리설비 도입, 생산설비의 개선, 공정‧연료 개선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은 감소시키고, 공장의 생산성은 향상시킴

[그림 3-6] 후쿠오카현과 장쑤성의 대기오염 감축 협력사업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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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 허베이성 징진지 지역의 미세먼지 공동 대응

❍ 중국의 대기오염지수는 과거보다 개선되고 있으나 중국 대기환경기준(AQI) 엄중오염(AQI

300 이상) 일수와 오존농도는 증가 추세에 있음

❍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한 산둥과 허베이성의 대기오염 배출량이 높고 특히 산둥,

랴오닝, 허베이에서 매연분질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됨

❍ 허베이성

- 총면적 18.8만㎢, 상주인구 7,591만면(2019년 기준)의 11개 지급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내 6위 수준의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15년 연속 중국

최고의 생산 규모로 확인됨

[그림 3-7] 중국 징진시 지역과 지역 내 철강산업단지 모습

❍ 2010년 이후 중국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철강, 코크스, 화학공업, 시멘트 등 25개

중점 고오염 배출업종과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저감대책을 추진 중임

❍ 특히 2013년 <대기 10조> 도입 이후 징진지, 장삼각, 주강 삼각주 등에 대한 대기오염

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음

❍ 대기 10조

- 1조 : 오염배출원에 대한 종합적 관리역량의 강화를 통한 배출량 감축

- 2조 : 산업구조 개선 및 조정을 통한 산업 전환

- 3조 :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

- 4조 : 에너지 구조조정과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

- 5조 : 엄격한 에너지 효율화 및 환경허가와 산업입지 공간구조 개선

- 6조 :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환경경제 정책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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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조 : 법률체계 개선과 법 집행 및 감찰 관리기능 강화

- 8조 : 지역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통한 권역별 환경관리

- 9조 : 측정 모니터링, 예‧경보 응급체계 구축을 통한 대기오염 대응

- 10조 : 정부, 기업, 사회의 책임 강화와 전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보호

❍ 2017년 이후 비전력부문과 석탄화력발전 부분에 대한 배출기준을 강화하였고, 고오염

배출업종이 집중된 징진지 주변 도시에 대해서는 특별배출 제한 지역을 분리하여 적용

❍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 대기오염이 심한 늦가을과 겨울철에 대한 집중관리 계획 수립

- 난방기간(11월 중순∼2월말)동안 시멘트 및 건축자재 생산 전면 중단

- 철강부분은 생산설비 운영을 50% 이상 중단

- 2017년까지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석탄보일러를 전기로 교체(석탄보일러 퇴출 운동)

❍ 허베이성 정부 6대 중점임무 수행

- 노후 산업시설의 정리 및 도시이전 확대, 저질탄 사용규제와 청정에너지 대체 등

[그림 3-8] 중국의 대기오염관리를 위한 정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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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중 공동연구단

❍ 2014년 한국과 중국의 환경부는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과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협의함

❍ 양해각서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 74개 도시 900여개 대기오염측정소의 6개

오염물질(PM10, PM2.5, O3, NO2, SO2, CO)의 실시간 자료를 공유받게 되며, 이를

활용하여 국내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한‧중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대기오염 예보의 모형 개발과 대기오염물질 발생

원인규명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함

- 책임기관 : 국립환경과학원(대한민국), 국가모니터링센터 및 환경과학연구원(중국)

❍ 양해각서에는 중국의 환경산업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민간 기술교류와 지원의 내요도

포함되어 있음

- 중국은 2017년까지 미세먼지 사업 감축을 위해 304조원을 투입하기로 하였고, 이처럼

확대되는 중국내 환경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 선진기술 협력을 추진하도록 함

[그림 3-9]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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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청천(晴天) 프로젝트에 따른 활동사항

❍ 2016년 11월 공동연구단의 3차 워크숍 중 중국측 공동연구단장의 건의로 중국

북부지역의 대기질 공동 관측 시작

❍ 2019년에는 실질적인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과 기술교류에 협의

- 대기질 예보정보 및 기술 교류

-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LTP) 보고서 발간

- 대기질 공동연구사업 청천프로젝트 확대의 조속 이행

- 미세먼지 저감시설 적용 실증사업 대상 확대(발전소, 제철소 등 → 중형보일러 등)

- 산업‧기술 박람회 공동 개최

- 인공강우 기술교류

❍ 예보정보 공유지역 확대

- 한국 : 서울 등 17개 시도로 확대

- 중국 : 베이징, 산둥성, 장쑤성, 상하이시 등 21새 성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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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협의체

❍ 수도권은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되면서 일치감치

권역으로 묶여 인천-경기-서울이 하나로된 대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음

❍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주도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라 3개 시도는

지역 현실에 맞는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사회적분위기에맞춰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미세먼지공동대응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음

❍ 3개 시도에서 본 협의체 운영을 위해 추경된 예산은 없으며, 반기 1회 정기모임을 갖고

필요시 수시 모임을 갖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주요업무 : 환경부 건의사항 공동 협의, 수도권대기환경청 전달사항 전파,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삭감량 공동 이행,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공동 대응

❍ 2018년부터는 충청권에 대한 확대 운영에 대해 논의가 되었으나 실질적인 확대적용은

되지 못했음

[그림 3-11]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협의체 사업 내용(인천시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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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초지자체 차원의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의회 추진

❍ “충남 서북부 지역 미세먼지 공동대응 행정협의회”와 앞서 조사된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협의체” 외에도 국내 기초지자체간 업무 협의가 이뤄진 사례가 있음

❍ 목표 : 대기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발전, 미세먼지 발생원 파악 및 지역별 사업 특성화

❍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의체 (6개 지자체)

- 화성, 평택, 오산, 이천, 안성, 여주

❍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환경협의체 (6개 지자체)

- 구리, 성남, 남양주, 광주, 양평, 송파

❍ 경기‧충남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의체 (12개 지자체)

- 화성, 평택, 오산, 이천, 안성, 여주, 당진, 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

- 기존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의체에 충남지역 6개 시군이 포함

❍ 한계점 : 실질적인 협력사업이나 구체적인 대안 없이 단발성 선언으로 마무리 됨

[그림 3-12] 기초자체들의 미세먼지 공동대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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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대기환경(미세먼지)관련 지역 주민 의식조사

1절. 설문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환경 또는 기후변화 관련 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대기오염 인식, 미세먼지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 본 조사의 결과는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운영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2. 조사 설계

❍ 본 조사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의 주민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함.

조사 대상
○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주민 1,014명

○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담당자 22명

표집 방법
○ 주민 : 2021년 2월 기준 지역, 성, 연령별 인구비례할당 표집

○ 담당자 : 지자체별 환경 또는 기후변화 관련 부서 담당자 5∼6인

자료 처리

방법

○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을 거쳐 자료 파일 산출

○ 산출된 자료파일은 SPSS와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조사 기간 ○ 2021년 2월 24일∼3월 18일(4주)

조사 수행 ○ ㈜디앤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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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답자 특성

가. 주민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14 100.0

지역

천안 261 25.7
아산 251 24.8
서산 250 24.7
당진 252 24.9

성
남성 536 52.9
여성 478 47.1

연령

20대 168 16.6
30대 198 19.5
40대 230 22.7
50대 205 20.2
60대 136 13.4

70대 이상 77 7.6

직업

학생 50 4.9
공무직 53 5.2
사무직 121 11.9
서비스업 70 6.9
농축수산업 64 6.3
전문직 61 6.0
자영업 126 12.4
전업주부 133 13.1
생산직 330 32.5
무직 6 0.6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합은 100.0±1%p. 이하 동일.

나. 담당자

사례수(명) 비율(%)

전체 22 100.0

지역

천안 5 22.7

아산 6 27.3

서산 6 27.3

당진 5 22.7

성
남성 9 40.9

여성 13 59.1

연령

20대 6 27.3

30대 8 36.4

40대 7 31.8

50대 1 4.5



2절.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1. 주민조사

가. 거주 지역 대기질 오염원 정도

1. 귀하께서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Base: 전체, N=1,014, 단위: %)

[그림 4-1] 거주 지역 대기질 오염원 정도

❍ 충남 서북부 지역인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주민들은 거주 지역의 대기질 오염원

정도에 대해 있음(많이 있음+매우 많이 있음) 53.6%, 보통 39.0%, 없음(별로 없음+거의

없음) 7.5%로 과반 이상이 오염원이 존재한다고 응답함.

(단위: %)
사례수

(명)

1)거의

없음

2)별로

없음
3)보통

4)많이

있음

5)매우

많이 있음

χ2-test

(df)
전체 1,014 0.9 6.6 39.0 45.8 7.8 -

지역

천안 261 1.1 8.4 24.1 47.1 19.2
98.219***

(df=12)
아산 251 0.8 8.0 38.2 47.4 5.6
서산 250 0.8 4.4 40.4 50.4 4.0
당진 252 0.8 5.6 53.6 38.1 2.0

성
남성 536 1.3 7.8 44.2 39.4 7.3 23.465***

(df=4)여성 478 0.4 5.2 33.1 52.9 8.4

연령

20대 168 - 16.1 45.8 30.4 7.7

108.874***

(df=20)

30대 198 3.0 10.1 37.9 41.9 7.1
40대 230 0.9 2.2 33.5 55.2 8.3
50대 205 0.5 5.4 34.1 50.7 9.3
60대 136 - 1.5 33.1 60.3 5.1

70대 이상 77 - 2.6 66.2 22.1 9.1

[표 4-1] 응답자 특성별 거주 지역 대기질 오염원 정도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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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주 지역 주변의 체감 대기질 수준

2. 귀하께서 체감하는 거주 지역 주변의 대기질은 어떠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Base: 전체, N=1,014, 단위: %)

[그림 4-2] 거주 지역 주변의 체감 대기질 수준 

❍ 충남 서북부 지역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주 지역의 대기질

수준은 나쁨(약간 나쁨+매우 나쁨) 77.6%, 보통 16.7%, 좋음(약간 좋음+매우 좋음)

5.7%로 다수의 주민들은 대기질이 나쁘다고 느끼고 있음.

(단위: %)

사례수

(명)
1)매우 나쁨 2)약간 나쁨 3)보통 4)약간 좋음 5)매우 좋음

χ2-test

(df)

전체 1014 32.7 44.9 16.7 4.7 1.0 -

지역

천안 261 46.7 32.2 13.4 6.1 1.5

61.170***

(df=12)

아산 251 28.7 51.0 12.0 7.6 0.8

서산 250 32.0 45.6 18.4 3.2 0.8

당진 252 23.0 51.2 23.0 2.0 0.8

성
남성 536 25.2 49.1 18.5 5.8 1.5 32.105***

(df=4)여성 478 41.2 40.2 14.6 3.6 0.4

연령

20대 168 23.8 42.9 22.0 11.3 -

107.380***

(df=20)

30대 198 28.3 42.4 19.2 7.1 3.0

40대 230 38.7 46.1 11.7 2.6 0.9

50대 205 37.6 47.3 10.2 3.9 1.0

60대 136 41.2 48.5 9.6 0.7 -

70대 이상 77 18.2 39.0 42.9 - -

[표 4-2] 응답자 특성별 거주 지역 주변의 체감 대기질 수준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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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주 지역에서 가장 큰 환경 문제

3.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큰 환경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선택]

(Base: 전체, N=1,014, 단위: 중복%)

[그림 4-3] 거주 지역에서 가장 큰 환경 문제

❍ 거주 지역에서 가장 큰 환경 문제는(중복%) 미세먼지, 가시거리 감소가 84.7%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큰 환경 문제는 수질악화(29.3%), 소음공해(22.2%), 토양오염(17.9%),

악취(14.2%), 빛공해(12.1%), 농.수산물 오염(10.7%)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남.

(단위: 중복 %)

사례수

(명)
1)소음공해 2)악취

3)가시거리

감소
4)빛공해 5)수질악화6)토양오염

7)농.수산물
오염

전체 1,014 22.2 14.2 84.7 12.1 29.3 17.9 10.7

지역

천안 261 19.2 14.9 85.8 10.7 23.0 14.2 5.4
아산 251 17.1 12.4 88.0 13.1 26.7 17.9 11.6
서산 250 27.6 16.8 81.2 14.0 31.2 20.4 12.8
당진 252 25.0 12.7 83.7 10.7 36.5 19.4 13.1

성
남성 536 22.4 18.7 79.5 14.9 28.0 16.8 10.4
여성 478 22.0 9.2 90.6 9.0 30.8 19.2 10.9

연령

20대 168 29.8 20.8 78.6 19.0 22.6 14.9 9.5
30대 198 31.8 19.2 78.3 17.7 34.8 21.2 15.2
40대 230 23.0 10.9 89.6 11.7 27.0 20.9 7.4
50대 205 15.6 13.2 86.8 11.7 30.2 20.0 10.2
60대 136 16.9 9.6 91.9 3.7 30.1 11.0 9.6

70대 이상 77 5.2 7.8 81.8 - 32.5 14.3 14.3

[표 4-3] 응답자 특성별 거주 지역에서 가장 큰 환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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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체감하는 거주 지역 주요 오염원

4. 귀하께서 체감하는 거주 지역 주요 오염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선택]

(Base: 전체, N=1,014, 단위: 중복%)

[그림 4-4] 체감하는 거주 지역 주요 오염원

❍ 거주 지역의 주요 오염원은(중복%) 자동차가 53.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생산업체(현대제철, 삼성디스플레이 등 제조업)가 41.6%로 뒤를 이음.

❍ 또한 건설(건설현장 비산먼지) 33.7%, 유기용제 사용시설(도장, 세정, 세탁 등) 22.8%,

산업 단지(대산석유화학단지 등) 17.5%, 상업시설(주상복합 등 상업용도의 건물)

17.3%, 농축산(농업 비료, 축산 악취 등) 12.8%, 발전소(공공 및 민간 에너지 생산시설)

11.1%의 순 임.

(단위: 중복 %)

사례수

(명)
1)발전소

2)산업

단지

3)생산

업체
4)자동차 5)농축산 6)건설

7)유기
용제

사용시설

8)상업

시설

전체 1,014 11.1 17.5 41.6 53.7 12.8 33.7 22.8 17.3

지역

천안 261 11.5 14.2 61.3 60.9 8.0 18.8 12.6 11.1
아산 251 8.4 15.1 55.4 57.0 13.5 24.7 25.9 16.3
서산 250 13.6 29.6 24.0 53.6 13.2 46.0 19.6 20.0
당진 252 11.1 11.1 25.0 43.3 16.7 46.0 33.3 21.8

성
남성 536 13.4 21.1 41.2 51.3 13.8 32.3 21.8 15.1
여성 478 8.6 13.4 42.1 56.5 11.7 35.4 23.8 19.7

연령

20대 168 14.3 20.8 41.1 56.5 12.5 29.2 26.2 21.4
30대 198 14.1 23.7 33.8 55.6 12.6 36.9 26.8 22.2
40대 230 11.3 17.4 43.0 53.9 12.6 34.3 23.5 14.8
50대 205 11.7 20.5 45.4 52.7 13.7 29.8 20.5 14.6
60대 136 7.4 6.6 45.6 53.7 11.0 41.9 21.3 16.9

70대 이상 77 1.3 5.2 41.6 45.5 15.6 29.9 11.7 10.4

[표 4-4] 응답자 특성별 체감하는 거주 지역 주요 오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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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기질 악화에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 인지도

5. 귀하께서는 대기질 악화에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얼마나 인지하고 계십니까?
(Base: 전체, N=1,014, 단위: %)

[그림 4-5] 대기질 악화에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 인지도

❍ 충남 서북부 지역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주민들은 대기질 악화에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인지도는 알고 있음(어느 정도는 알고 있음+매우 잘 알고 있음) 40.0%, 보통

51.9%, 모름(거의 모르겠음+전혀 모르겠음) 8.1%로 나타남.

(단위: %)

사례수

(명)

1)전혀

모르겠음

2)거의

모르겠음
3)보통

4)어느

정도는
알고 있음

5)매우 잘

알고 있음

χ2-test

(df)

전체 1,014 1.5 6.6 51.9 39.9 0.1 -

지역

천안 261 3.4 7.7 52.9 36.0 -

20.496

(df=12)

아산 251 0.8 8.8 47.8 42.2 0.4

서산 250 1.2 6.0 52.0 40.8 -

당진 252 0.4 4.0 54.8 40.9 -

성
남성 536 2.1 7.5 45.1 45.1 0.2 22.308***

(df=4)여성 478 0.8 5.6 59.4 34.1 -

연령

20대 168 1.2 12.5 52.4 33.9 -

73.636***

(df=20)

30대 198 1.5 11.1 50.5 36.9 -

40대 230 1.7 4.8 40.0 53.5 -

50대 205 2.0 3.4 55.6 38.5 0.5

60대 136 1.5 2.2 51.5 44.9 -

70대 이상 77 - 3.9 80.5 15.6 -

[표 4-5] 응답자 특성별 대기질 악화에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 인지도

*p<0.05, **p<0.01, ***p<0.001



- 73 -

바. 직접 체감하는 지역 주요 오염물질

6. 귀하께서 직접 체감하고 계신 지역 주요 오염물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선택]
(Base: 전체, N=1,014, 단위: 중복%)

[그림 4-6] 직접 체감하는 지역 주요 오염물질

❍ 거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오염물질은(중복%) 과반 이상인 63.3%가 미세먼지(PM10
및 PM2.5 : 황사, 자동차, 발전소, 산업단지, 일상생활 등 다양한 배출원 존재)라고
응답하였고, 이산화황(SO2, 석탄, 석유 태울 때, 자동차 배기가스, 발전소 연기 등)(46.4%),
이산화질소(NO2, 자동차 배기가스, 발전소 연기)(43.2%)도 높은 응답을 보임.

❍ 다음으로일산화탄소(CO, 연료가완전히타지않았을때발생) 31.5%,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석유화학단지, 주유소, 세탁소, 차량 도장시설, 방향제 등에서 발생) 28.9%, 오존(O3,
대기 중 NO2 등이 반응하여 2차 생성) 14.6%, 다이옥신(Dioxin,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용품 태울 때 발생) 10.7%, 암모니아(NH3, 농업 비료
및 축산활동에서 발생) 10.4% 등의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남.

(단위: 중복 %)

사례수
(명)

1)미세
먼지

2)이산
화황

3)이산
화질소

4)오존
5)일산
화탄소

6)암모
니아

7)휘발

성유기

화합물

8)다이
옥신

9)모르
겠음

전체 1,014 63.3 46.4 43.2 14.6 31.5 10.4 28.9 10.7 0.6

지역

천안 261 73.2 45.2 54.0 10.3 39.1 6.5 17.6 8.8 1.1
아산 251 64.1 48.6 52.2 14.7 34.3 11.2 25.5 11.2 -
서산 250 60.4 49.6 34.0 18.4 28.0 11.6 38.0 9.2 0.8
당진 252 55.2 42.1 32.1 15.1 24.2 12.3 34.9 13.5 0.4

성
남성 536 58.4 45.3 39.9 18.5 31.2 9.9 29.7 9.7 0.7
여성 478 68.8 47.5 46.9 10.3 31.8 10.9 28.0 11.7 0.4

연령

20대 168 59.5 44.0 43.5 17.9 33.3 16.7 27.4 8.3 1.2
30대 198 56.6 45.5 41.9 22.7 30.8 16.2 32.8 12.1 1.0
40대 230 70.0 49.1 43.0 10.9 35.2 6.5 30.0 11.7 0.4
50대 205 63.9 49.8 49.8 13.7 31.7 6.8 27.8 11.7 -
60대 136 64.7 47.1 43.4 11.8 32.4 5.9 28.7 9.6 0.7

70대 이상 77 64.9 35.1 28.6 5.2 15.6 10.4 22.1 7.8 -

[표 4-6] 응답자 특성별 직접 체감하는 지역 주요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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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역 대기질 개선 중점관리 필요 물질

7.귀하께서는지역대기질개선을위해중점관리가필요한물질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모두선택]
(Base: 전체, N=1,014, 단위: 중복%)

[그림 4-7] 지역 대기질 개선 중점관리 필요 물질

❍ 충남 서북부 지역인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주민들은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중점관리가 필요한 물질로(중복%) 미세먼지(PM10 및 PM2.52.52.5 : 황사, 자동차, 발전소,
산업단지, 일상생활 등 다양한 배출원 존재)(71.8%)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산화황(SO2,
석탄, 석유 태울 때, 자동차 배기가스, 발전소 연기 등)(40.4%), 이산화질소(NO2, 자동차
배기가스, 발전소 연기)(38.2%)가 높은 응답을 보임.

❍ 또한 일산화탄소(CO, 연료가 완전히 타지 않았을 때 발생) 24.8%,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석유화학단지, 주유소, 세탁소, 차량 도장시설, 방향제 등에서 발생) 20.9%, 오존(O3,
대기 중 NO2 등이 반응하여 2차 생성) 14.6%, 다이옥신(Dioxin,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용품 태울 때 발생) 12.1%, 암모니아(NH3, 농업 비료
및 축산활동에서 발생) 6.0% 등의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남.

❍ 거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오염물질과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중점관리가
필요한 물질의 중요도 순위가 같음.

(단위: 중복 %)

사례수
(명)

1)미세
먼지

2)이산
화황

3)이산
화질소

4)오존
5)일산
화탄소

6)암모
니아

7)휘발

성유기

화합물

8)다이
옥신

9)모르
겠음

전체 1,014 71.8 40.4 38.2 14.6 24.8 6.0 20.9 12.1 1.0

지역

천안 261 78.2 44.8 55.2 13.8 33.3 8.4 11.9 8.4 0.8
아산 251 73.3 41.4 47.0 10.0 28.7 5.6 17.5 11.2 1.2
서산 250 67.6 36.0 23.6 20.4 19.2 5.2 32.4 11.2 1.2
당진 252 67.9 39.3 26.2 14.3 17.5 4.8 22.2 17.9 0.8

성
남성 536 66.4 40.1 36.4 17.0 25.9 7.1 21.8 11.0 1.5
여성 478 77.8 40.8 40.2 11.9 23.4 4.8 19.9 13.4 0.4

연령

20대 168 69.6 38.7 36.9 17.9 26.2 5.4 16.7 8.9 0.6
30대 198 63.6 35.9 37.4 20.2 27.8 9.6 23.2 12.6 2.0
40대 230 79.1 40.0 42.6 12.2 25.2 3.5 20.0 14.3 0.9
50대 205 72.7 47.3 40.5 17.1 25.4 4.4 23.9 11.7 1.5
60대 136 75.0 44.9 36.8 8.1 25.0 5.1 20.6 12.5 -

70대 이상 77 67.5 31.2 26.0 5.2 10.4 11.7 19.5 11.7 -

[표 4-7] 응답자 특성별 지역 대기질 개선 중점관리 필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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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기질 현황 정보 매체

8. 귀하께서 대기질 현황에 대한 정보를 얻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Base: 전체, N=1,014, 단위: %)

[그림 4-8] 대기질 현황 정보 매체

❍ 충남 서북부 지역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주민들이 대기질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는

매체는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PC, 모바일 등)이 4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언론매체(TV, 라디오 등)(23.7%), 문자 알림(19.2%), 옥외 전광판(7.3%), 직관적

경험(호흡곤란, 시정악화 등)(3.6%) 순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

사례수

(명)
1)언론매체

2)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3)문자 알림
4)옥외

전광판

5)직관적

경험

χ2-test

(df)

전체 1,014 23.7 46.2 19.2 7.3 3.6 -

지역

천안 261 25.7 50.2 11.9 8.0 4.2
35.158***

(df=12)
아산 251 17.9 50.6 16.7 9.6 5.2
서산 250 28.4 39.6 22.4 7.2 2.4
당진 252 22.6 44.0 26.2 4.4 2.8

성
남성 536 23.1 42.0 20.7 10.3 3.9 19.633***

(df=4)여성 478 24.3 50.8 17.6 4.0 3.3

연령

20대 168 11.3 49.4 17.9 14.9 6.5

252.203***

(df=20)

30대 198 11.6 55.1 17.7 10.6 5.1
40대 230 13.0 61.7 17.4 6.5 1.3
50대 205 25.9 41.0 25.4 5.4 2.4
60대 136 41.2 36.0 21.3 0.7 0.7

70대 이상 77 76.6 1.3 11.7 1.3 9.1

[표 4-8] 응답자 특성별 대기질 현황 정보 매체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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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공받는 대기 정보 수준

9. 귀하께서 제공받는 대기 정보 수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ase: 전체, N=1,014, 단위: %)

[그림 4-9] 제공받는 대기 정보 수준

❍ 충남 서북부 지역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주민들은 제공받는 대기 정보 수준에 대해

나쁨(약간 나쁨+매우 나쁨) 31.7%, 보통 53.6%, 좋음(약간 좋음+매우 좋음) 14.7%로

응답함.

(단위: %)

사례수

(명)
1)매우 나쁨 2)약간 나쁨 3)보통 4)약간 좋음 5)매우 좋음

χ2-test

(df)

전체 1,014 1.4 30.3 53.6 11.9 2.8 -

지역

천안 261 3.1 34.9 45.6 11.5 5.0

42.951***

(df=12)

아산 251 1.2 35.1 50.2 10.4 3.2

서산 250 - 28.8 53.2 15.6 2.4

당진 252 1.2 22.2 65.9 10.3 0.4

성
남성 536 1.9 33.0 47.0 13.8 4.3 27.075***

(df=4)여성 478 0.8 27.2 61.1 9.8 1.0

연령

20대 168 2.4 23.2 48.8 21.4 4.2

69.464***

(df=20)

30대 198 1.5 25.8 51.0 15.2 6.6

40대 230 1.3 26.1 60.4 10.9 1.3

50대 205 1.5 38.0 48.3 9.8 2.4

60대 136 - 39.7 52.9 7.4 -

70대 이상 77 1.3 32.5 66.2 - -

[표 4-9] 응답자 특성별 제공받는 대기 정보 수준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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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기질 개선 노력 주체

10. 귀하께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주체가 누구하고 생각하십니까?
(Base: 전체, N=1,014, 단위: %)

[그림 4-10] 대기질 개선 노력 주체

❍ 주민들은 대기질 개선 노력의 주체로 국가(환경부)(29.2%)와 지자체(24.5%)를 꼽음.

❍ 또한 지역 환경협의체(17.2%), 기초지자체(각 시)(14.7%), 사업주체(10.3%), 지역주민(4.2%)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남.

(단위: %)

사례수
(명)

1)국가
(환경부)

2)지자체
(충청남도)

3)기초

지자체

(각 시)

4)사업주체

5)지역

환경

협의체

6)지역
주민

χ2-test
(df)

전체 1,014 29.2 24.5 14.7 10.3 17.2 4.2 -

지역

천안 261 37.2 24.5 13.8 11.1 9.6 3.8

37.195***

(df=15)

아산 251 30.7 20.7 15.1 11.2 15.9 6.4

서산 250 23.6 26.0 14.8 11.2 19.6 4.8

당진 252 25.0 26.6 15.1 7.5 23.8 2.0

성
남성 536 26.3 20.1 16.6 12.9 17.9 6.2 32.504***

(df=5)여성 478 32.4 29.3 12.6 7.3 16.3 2.1

연령

20대 168 26.2 24.4 14.3 9.5 18.5 7.1

61.148***

(df=20)

30대 198 20.7 21.7 20.2 11.1 18.2 8.1

40대 230 30.0 24.8 16.1 10.4 15.7 3.0

50대 205 25.9 28.8 14.1 10.2 19.5 1.5

60대 136 34.6 22.1 12.5 11.0 17.6 2.2

70대 이상 77 54.5 23.4 2.6 7.8 9.1 2.6

[표 4-10] 응답자 특성별 대기질 개선 노력 주체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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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평소 환경에 대한 관심도

11. 귀하께서는 평소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Base: 전체, N=1,014, 단위: %)

[그림 4-11] 평소 환경에 대한 관심도

❍ 충남 서북부 지역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주민들의 평소 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높음(높음+매우 높음) 26.6%, 보통 60.5%, 낮음(낮음+매우 낮음) 12.9%로 나타남.

(단위: %)

사례수
(명)

1)매우 낮음 2)낮음 3)보통 4)높음 5)매우 높음
χ2-test
(df)

전체 1,014 1.7 11.2 60.5 26.3 0.3 -

지역

천안 261 2.7 13.4 45.2 38.3 0.4

50.174***

(df=12)

아산 251 2.0 12.7 59.4 25.9 -

서산 250 2.0 9.2 65.2 23.2 0.4

당진 252 - 9.5 72.6 17.5 0.4

성
남성 536 2.1 14.7 59.5 23.1 0.6 20.574***

(df=4)여성 478 1.3 7.3 61.5 29.9 -

연령

20대 168 2.4 21.4 57.1 19.0 -

90.221***

(df=20)

30대 198 3.5 18.2 55.6 22.7 -

40대 230 0.4 10.9 54.8 33.9 -

50대 205 2.4 4.9 62.0 29.3 1.5

60대 136 - 4.4 66.2 29.4 -

70대 이상 77 - 1.3 83.1 15.6 -

[표 4-11] 응답자 특성별 평소 환경에 대한 관심도

*p<0.05, **p<0.01, ***p<0.001



- 79 -

타. 주민대상 설명회/의견수렴 토론회 참석 의향

12. 귀하께서는 주민대상 설명회나 의견수렴 토론회가 진행된다면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Base: 전체, N=1,014, 단위: %)

[그림 4-12] 주민대상 설명회/의견수렴 토론회 참석 의향

❍ 주민대상 설명회/의견수렴 토론회 참석 의향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일정과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하겠다고 응답함(80.0%).

❍ 한편 적극 참여는 7.2%, 미참여는 12.8%로 나타남.

(단위: %)

사례수

(명)
1)적극 참여

2)일정과 상황을

고려하여 참여
3)미참여

χ2-test

(df)

전체 1,014 7.2 80.0 12.8 -

지역

천안 261 3.1 83.5 13.4

10.878

(df=6)

아산 251 10.4 76.9 12.7

서산 250 8.0 80.0 12.0

당진 252 7.5 79.4 13.1

성
남성 536 6.7 77.4 15.9 9.408

(df=2)여성 478 7.7 82.8 9.4

연령

20대 168 8.3 69.6 22.0

81.339***

(df=10)

30대 198 11.1 73.2 15.7

40대 230 8.7 83.0 8.3

50대 205 4.4 89.8 5.9

60대 136 4.4 91.9 3.7

70대 이상 77 2.6 63.6 33.8

[표 4-12] 응답자 특성별 주민대상 설명회/의견수렴 토론회 참석 의향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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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주민대상 설문조사/설명회 공지 방법

13. 귀하께서는 주민대상 설문조사나 설명회 기획 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지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Base: 전체, N=1,014, 단위: %)

[그림 4-13] 주민대상 설문조사/설명회 공지 방법

❍ 주민대상 설문조사/설명회의 효과적인 공지 방법으로는,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TV,

라디오, 유튜브 등)(35.3%), 시나 동단위 홈페이지 공고(21.4%), 시나 읍을 통한 지역

홍보(벽보나 안내 포스터 부착)(15.3%), 환경협의체(발전협의회, 환경운동본부, 환경대책

협의회 등)을 통한 홍보(14.5%), 지역협의체(이장단,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주민자치

등)를 통한 홍보(13.5%) 순으로 나타남.

(단위: %)

사례수

(명)

1)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2)시나

동단위

홈페이지
공고

3)시나 읍을

통한 홍보

4)지역
협의체를

통한 홍보

5)환경
협의체를

통한 홍보

χ2-test

(df)

전체 1,014 35.3 21.4 15.3 13.5 14.5 -

지역

천안 261 55.9 16.5 8.4 9.2 10.0
111.435***

(df=12)
아산 251 37.8 22.3 13.5 15.9 10.4
서산 250 31.6 21.6 18.0 15.2 13.6
당진 252 15.1 25.4 21.4 13.9 24.2

성
남성 536 36.0 22.4 14.4 13.1 14.2 1.557

(df=4)여성 478 34.5 20.3 16.3 14.0 14.9

연령

20대 168 42.3 26.2 11.9 10.1 9.5

167.647***

(df=20)

30대 198 33.8 31.3 17.7 5.6 11.6
40대 230 38.7 19.6 14.8 10.0 17.0
50대 205 34.6 21.5 15.6 12.7 15.6
60대 136 32.4 15.4 16.9 12.5 22.8

70대 이상 77 20.8 1.3 14.3 55.8 7.8

[표 4-13] 응답자 특성별 주민대상 설문조사/설명회 공지 방법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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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

14. 귀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Base: 전체, N=1,014, 단위: %)

[그림 4-14]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

❍ 충남 서북부 지역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은 발전소, 산업단지 등 대형배출시설 오염원 관리(35.1%)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비산업부문(상업건물 등) 오염원 관리(24.6%),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
이동배출원 관리(18.3%), 생활지역 배출원(가정용 보일러, 지역난방, 노천소각, 농축산)
관리(14.1%), 주민교육, 지원, 피해 관련 지원 정책(6.1%), 항공, 선박, 항만관련 배출원
관리(1.8%)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단위: %)

사례수(명)

1)

대형배출
시설

오염원관리

2)비산업
부문

오염원관리

3)이동배출
원 관리

4)항공,

선박,
항만관련
배출원
관리

5)생활지역
배출원
관리

6)주민교육,

지원,
피해 관련
지원 정책

χ2-test
(df)

전체 1,014 35.1 24.6 18.3 1.8 14.1 6.1 -

지역

천안 261 52.5 14.9 15.3 2.7 8.8 5.7
81.478***

(df=15)
아산 251 31.9 19.5 22.3 2.4 17.9 6.0
서산 250 32.8 32.4 16.8 1.6 12.0 4.4
당진 252 22.6 31.7 19.0 0.4 17.9 8.3

성
남성 536 29.7 24.1 22.6 2.8 14.2 6.7 28.196***

(df=5)여성 478 41.2 25.1 13.6 0.6 14.0 5.4

연령

20대 168 28.0 23.2 22.6 4.2 17.3 4.8

47.224*

(df=20)

30대 198 28.8 26.8 20.7 2.5 14.6 6.6
40대 230 44.8 20.4 15.7 0.9 9.6 8.7
50대 205 35.1 25.4 20.0 2.0 14.6 2.9
60대 136 39.0 27.9 13.2 - 15.4 4.4

70대 이상 77 31.2 26.0 15.6 - 15.6 11.7

[표 4-14] 응답자 특성별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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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2020년 수립된 대기관리권역법 우선 추진 정책

15. ’20년도에 수립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대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대 3순위 선택]
(Base: 전체, N=1,014)

[그림 4-15] 2020년 수립된 대기관리권역법 우선 추진 정책

❍ 충남 서북부 지역인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주민들이 꼽은 2020년 수립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대책 가운데 우선 추진 정책 1순위는(%) 사업장 배출허용 기준 강화(기존에 비해 30∼

40%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 강화)(31.4%)이고, 다음으로는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상한

제약 및 운행 정지(배출량이 많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운행 중지, 발전량 감소)(18.5%)임.

그리고 지역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지역 배출량 총량을 할당하여 그 이상을 배출시

배출부과금 징수)(12.1%), 노후차량관리(노후차량, 건설기계, 농기계 조기폐차 및

DPF부착지원)(10.1%),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조기폐쇄 결정)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전기 및 수소차량 보급

확대)(각각 6.6%), 건설현장 비산먼지 관리 및 도로 청소차 운영(6.4%), 대도시 친환경

대중교통(CNG, 수소버스지원)(4.8%), 생활주변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콘덴싱보일러)(2.4%),

선박 및 항만 오염물질 저감(육상전원공급 장치 설치 지원, 선박 저황유 사용)(1.1%)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남.

❍ 1+2+3순위(중복%) 역시 사업장 배출허용 기준 강화가 49.3%로 높은 응답을 보인 한편,

그 다음으로는 지역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42.1%), 노후 차량 관리(37.1%),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상한제약 및 운행 정지(36.2%), 대도시 친환경 대중교통(31.8%) 등의

응답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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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1순위
(%)

사례수
(명)

1)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

2)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상한
제약
및
운행
정지

3)사업

장
배출
허용
기준
강화

4)지역

대기
오염
물질
총량
관리제

5)친환
경

자동차
보급

6)노후
차량
관리

7)대도

시
친환경
대중
교통

8)선박

및
항만
오염
물질
저감

9)생활
주변

저녹스
보일
러
설치
지원

10)
건설
현장

비산
먼지
관리
및
도로
청소차

운영

χ2-test
(df)

전체 1,014 6.6 18.5 31.4 12.1 6.6 10.1 4.8 1.1 2.4 6.4 -

지역

천안 261 5.4 13.8 52.1 9.6 4.2 3.8 8.4 0.4 1.1 1.1 148.677**

*

(df=27)

아산 251 6.0 16.7 29.1 12.7 5.2 15.9 3.6 0.8 3.6 6.4
서산 250 8.0 27.2 22.0 15.2 8.0 5.6 2.8 2.4 2.4 6.4
당진 252 7.1 16.7 21.4 11.1 9.1 15.1 4.4 0.8 2.4 11.9

성
남성 536 6.3 17.4 28.9 13.8 7.8 11.2 6.5 1.3 1.7 5.0 22.745

(df=9)여성 478 6.9 19.9 34.1 10.3 5.2 8.8 2.9 0.8 3.1 7.9

연령

20대 168 8.9 14.9 29.2 16.1 7.1 8.9 4.8 3.6 3.0 3.6

83.253***

(df=45)

30대 198 6.1 20.7 23.7 13.1 11.6 9.6 6.1 1.0 3.0 5.1
40대 230 6.5 19.1 32.2 13.0 3.5 10.0 5.2 0.4 1.7 8.3
50대 205 6.3 22.9 33.7 12.2 7.8 7.3 3.4 1.0 1.5 3.9
60대 136 5.9 18.4 38.2 8.1 5.1 9.6 2.9 - 2.2 9.6

70대 이상 77 5.2 7.8 35.1 5.2 1.3 22.1 7.8 - 3.9 11.7

[표 4-15] 응답자 특성별 2020년 수립된 대기관리권역법 우선 추진 정책

*p<0.05, **p<0.01, ***p<0.001

(단위: 중복 %)

1+2+3순위

(중복%)

사례수

(명)

1)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

2)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상한

제약 및
운행

정지

3)사업

장
배출

허용

기준
강화

4)지역

대기
오염

물질

총량
관리제

5)친환
경

자동차

보급

6)노후

차량
관리

7)대도

시

친환경
대중

교통

8)선박

및
항만

오염

물질
저감

9)생활
주변

저녹스

보일
러

설치

지원

10)건설

현장

비산
먼지

관리 및

도로
청소차

운영
전체 1,014 21.8 36.2 49.3 42.1 24.6 37.1 31.8 5.9 12.4 25.5

지역

천안 261 12.6 28.0 62.5 46.0 26.4 27.6 52.5 5.4 11.5 9.2

아산 251 27.9 31.9 40.2 38.2 25.9 39.8 36.3 7.6 12.4 21.1

서산 250 21.2 47.2 50.8 44.4 20.0 32.4 20.0 7.2 14.4 31.2

당진 252 25.8 38.1 43.3 39.7 25.8 48.8 17.5 3.6 11.5 41.3

성
남성 536 23.1 36.8 46.6 42.9 27.6 39.9 30.2 6.5 8.8 19.8

여성 478 20.3 35.6 52.3 41.2 21.1 33.9 33.5 5.2 16.5 32.0

연령

20대 168 22.6 31.5 45.2 47.0 27.4 25.6 33.9 12.5 10.7 16.7

30대 198 22.2 39.9 40.4 39.9 30.3 36.4 25.8 9.1 14.1 20.2

40대 230 25.2 37.8 47.8 45.7 26.1 37.0 34.3 4.3 10.4 24.8

50대 205 19.5 38.5 53.2 41.5 20.5 38.0 33.7 3.9 12.7 25.9

60대 136 18.4 36.0 57.4 38.2 19.1 39.7 33.1 1.5 14.0 38.2

70대 이상 77 20.8 26.0 61.0 35.1 19.5 57.1 27.3 1.3 14.3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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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현재 충청남도 및 시에서 시행 중인 정책 만족도

16. 귀하께서는 현재 충청남도 및 시에서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Base: 전체, N=1,014, 단위: %)

[그림 4-16] 현재 충청남도 및 시에서 시행 중인 정책 만족도

❍ 충남 서북부 지역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주민들의 현재 충청남도 및 시에서 시행 중인

정책 만족도는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 38.8%, 보통 56.3%, 만족(만족+매우

만족) 4.9% 임.

(단위: %)

사례수

(명)

1)매우

불만족

2)약간

불만족
3)보통

4)약간

만족

5)매우

만족

χ2-test

(df)

전체 1,014 1.0 37.8 56.3 4.4 0.5 -

지역

천안 261 1.5 52.1 37.9 6.9 1.5

20.496

(df=12)

아산 251 0.8 45.0 48.6 5.6 -

서산 250 0.4 27.2 67.6 4.4 0.4

당진 252 1.2 26.2 71.8 0.8 -

성
남성 536 1.3 34.7 57.6 5.8 0.6 22.308***

(df=4)여성 478 0.6 41.2 54.8 2.9 0.4

연령

20대 168 1.8 33.9 57.1 6.0 1.2

73.636***

(df=20)

30대 198 1.0 32.3 59.1 7.1 0.5

40대 230 - 45.2 48.7 5.7 0.4

50대 205 2.0 40.0 55.1 2.4 0.5

60대 136 0.7 42.6 55.9 0.7 -

70대 이상 77 - 23.4 74.0 2.6 -

[표 4-16] 응답자 특성별 현재 충청남도 및 시에서 시행 중인 정책 만족도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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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향후 각 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되는 연구

17. 향후 각 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되는 연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Base: 전체, N=1,014, 단위: %)

[그림 4-17] 향후 각 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되는 연구

❍ 향후 각 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되는 연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조사(35.1%),

대상지역 대기 위해성 평가(34.2%), 대기질 개선 및 지원정책 수립(12.3%), 모델링 기반

대기환경 영향 예측(11.2%), 대기일반 현황 조사(7.1%)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남.

(단위: %)

사례수

(명)

1)대기일반

현황 조사

2)대기오염
물질

배출실태

조사

3)모델링
기반

대기환경

영향예측

4)대상지역
대기

위해성

평가

5)대기질
개선 및

지원정책

수립

χ2-test

(df)

전체 1,014 7.1 35.1 11.2 34.2 12.3 -

지역

천안 261 3.8 34.1 13.8 32.6 15.7
20.496

(df=12)
아산 251 9.6 35.1 10.4 32.3 12.7
서산 250 4.8 37.2 13.2 35.6 9.2
당진 252 10.3 34.1 7.5 36.5 11.5

성
남성 536 7.1 35.6 13.2 34.5 9.5 22.308***

(df=4)여성 478 7.1 34.5 9.0 33.9 15.5

연령

20대 168 7.1 38.7 18.5 29.8 6.0

73.636***

(df=20)

30대 198 7.1 37.4 16.7 29.8 9.1
40대 230 5.2 32.6 11.3 36.5 14.3
50대 205 8.3 33.2 7.3 38.0 13.2
60대 136 7.4 35.3 4.4 35.3 17.6

70대 이상 77 9.1 33.8 3.9 36.4 16.9

[표 4-17] 응답자 특성별 향후 각 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되는 연구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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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충청남도 도시대기측정소 적절성(21.1월 기준)

18. 2021년 1월 기준 충청남도에서 운영 및 표출 중인 도시대기측정소는 31개소로 귀하께서

판단하시기에 측정소개수가적절한지체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약부족하다면몇개소가추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안 4개소, 아산시 5개소, 서산시 4개소, 당진시 2개소)
(Base: 전체, N=1,014, 단위: %)

[그림 4-18] 충청남도 도시대기측정소 적절성(21.1월 기준)

❍ 2021년 1월 기준 충청남도에서 운영 및 표출 중인 도시대기측정소 적절성에 대해서는

부족(약간 부족+부족) 35.1%, 보통 58.0%, 적당(약간 적당함+매우 적당함) 6.9%로

응답함.

❍ 한편, 부족하다(N=356)는 응답자가 희망하는 추가 설치 개소는 최소 1개에서 최대

10개이고, 평균 3.1개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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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사례수
(명)

1)매우
부족

2)약간
부족

3)보통
4)약간
적당함

5)매우
적당함

χ2-test
(df)

전체 1,014 2.4 32.7 58.0 6.6 0.3 -

지역

천안 261 3.4 56.7 31.0 8.0 0.8

20.496

(df=12)

아산 251 - 26.7 63.3 10.0 -

서산 250 3.6 27.2 62.8 6.0 0.4

당진 252 2.4 19.4 75.8 2.4 -

성
남성 536 3.4 32.5 54.7 9.0 0.6 22.308***

(df=4)여성 478 1.3 33.1 61.7 4.0 -

연령

20대 168 3.6 35.7 47.0 13.1 0.6

73.636***

(df=20)

30대 198 2.5 30.3 55.6 11.1 0.5

40대 230 2.6 35.7 57.0 4.3 0.4

50대 205 3.4 37.1 55.1 4.4 -

60대 136 - 26.5 70.6 2.9 -

70대 이상 77 - 23.4 76.6 - -

[표 4-18] 응답자 특성별 충청남도 도시대기측정소 적절성(21.1월 기준)

*p<0.05, **p<0.01, ***p<0.001

(단위: %)

사례수

(명)
1 2 3 4 5 6 7 8 10

평균

(개소)

최소

(개소)

최대

(개소)

전체 356 6.7 35.4 32.0 11.8 7.6 0.6 2.0 2.2 1.7 3.1 1.0 10.0

지역

천안 157 9 50 66 19 12 - - 1 - 2.9 1.0 8.0

아산 67 11 38 10 2 1 - 1 3 1 2.6 1.0 10.0

서산 77 2 24 25 11 5 1 4 1 4 3.6 1.0 10.0

당진 55 2 14 13 10 9 1 2 3 1 3.8 1.0 10.0

성
남성 192 9.9 31.3 29.7 14.6 10.4 0.5 2.1 1.0 0.5 3.0 1.0 10.0

여성 164 3.0 40.2 34.8 8.5 4.3 0.6 1.8 3.7 3.0 3.2 1.0 10.0

연령

20대 66 12.1 43.9 31.8 7.6 4.5 - - - - 2.5 1.0 5.0

30대 65 7.7 44.6 26.2 12.3 3.1 1.5 1.5 3.1 - 2.8 1.0 8.0

40대 88 4.5 22.7 37.5 18.2 9.1 - 2.3 2.3 3.4 3.5 1.0 10.0

50대 83 7.2 36.1 26.5 9.6 9.6 - 2.4 4.8 3.6 3.4 1.0 10.0

60대 36 2.8 33.3 38.9 8.3 11.1 2.8 2.8 - - 3.1 1.0 7.0

70대 이상 18 - 33.3 38.9 11.1 11.1 - 5.6 - - 3.2 2.0 7.0

[표 4-19] 응답자 특성별 부족시 추가 설치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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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자 조사

가. 근무 지역 대기질 수준

1. 귀하께서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Base: 전체, N=22, 단위: %)

[그림 4-19] 근무 지역 대기질 수준

❍ 충남 서북부 지역인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환경 또는 대기환경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근무 지역의 대기질 수준에 대해 매우 나쁨 18.2%, 나쁨 59.1%, 보통

22.7%의 응답을 보임.

❍ 깨끗한 편임, 매우 청정함이라는 응답은 없음.

(단위: %)

사례수

(명)
1)매우 나쁨 2)나쁨 3)보통 4)깨끗한 편임 5)매우 청정함

전체 22 18.2 59.1 22.7 - -

지역

천안 5 - 60.0 40.0 - -
아산 6 33.3 66.7 - - -
서산 6 16.7 50.0 33.3 - -
당진 5 20.0 60.0 20.0 - -

성
남성 9 22.2 66.7 11.1 - -
여성 13 15.4 53.8 30.8 - -

연령

20대 6 16.7 66.7 16.7 - -
30대 8 12.5 62.5 25.0 - -
40대 7 28.6 42.9 28.6 - -

50대 1 - 100.0 - - -

[표 4-20] 응답자 특성별 근무 지역 대기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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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무 지역 대기질 개선 필요성

2.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는 지역의 대기질에 대해 개선 필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Base: 전체, N=22, 단위: %)

[그림 4-20] 근무 지역 대기질 개선 필요성

❍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환경 또는 대기환경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근무 지역의

대기질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매우 절실함 18.2%, 필요함 72.7%, 현상태 유지 4.5%, 어느

정도 개선 필요 4.5%의 응답을 보임.

❍ 응답자의 90% 이상이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단위: %)

사례수

(명)
1)매우 절실함 2)필요함 3)현상태 유지

4)어느 정도

개선 필요
5)필요 없음

전체 22 18.2 72.7 4.5 4.5 -

지역

천안 5 - 100.0 - - -

아산 6 16.7 66.7 - 16.7 -

서산 6 33.3 66.7 - - -

당진 5 20.0 60.0 20.0 - -

성
남성 9 22.2 66.7 - 11.1 -

여성 13 15.4 76.9 7.7 - -

연령

20대 6 16.7 83.3 - - -

30대 8 12.5 75.0 - 12.5 -

40대 7 28.6 57.1 14.3 - -

50대 1 - 100.0 - - -

[표 4-21] 응답자 특성별 근무 지역 대기질 개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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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무 지역에서 가장 큰 대기환경배출원

3. 귀하가근무하고있는지역에서가장큰대기환경배출원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모두선택]

(Base: 전체, N=22, 단위: 중복%)

[그림 4-21] 근무 지역에서 가장 큰 대기환경배출원

❍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환경 또는 대기환경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근무 지역에서

가장 큰 대기환경배출원으로(중복%) 산업단지(대산석유화학단지 등)를 과반 이상인

59.1%가 꼽음.

❍ 다음으로는 발전소(공공 및 민간 에너지 생산시설)과 생산업체(현대제철, 삼성디스플레이

등 제조업)가 각각 31.8%, 자동차와 건설(건설현장 비산먼지)은 각각 27.3%, 유기용제

사용시설(도장, 세정, 세탁 등)은 9.1%, 농축산(농업 비료, 축산 악취 등)은 4.5%로

나타남.

(단위: %)

사례수
(명)

1)발전소 2)산업단지3)생산업체 4)자동차 5)농축산 6)건설
7)유기용제
사용시설

전체 22 31.8 59.1 31.8 27.3 4.5 27.3 9.1

지역

천안 5 20.0 40.0 20.0 60.0 - 20.0 20.0
아산 6 66.7 66.7 33.3 50.0 - 66.7 16.7
서산 6 16.7 100.0 33.3 - 16.7 16.7 -
당진 5 20.0 20.0 40.0 - - - -

성
남성 9 33.3 44.4 44.4 33.3 11.1 22.2 11.1
여성 13 30.8 69.2 23.1 23.1 - 30.8 7.7

연령

20대 6 33.3 83.3 33.3 16.7 - 33.3 16.7
30대 8 50.0 62.5 25.0 25.0 - 25.0 -
40대 7 14.3 42.9 42.9 28.6 14.3 28.6 14.3
50대 1 - - - 100.0 - - -

[표 4-22] 응답자 특성별 근무 지역에서 가장 큰 대기환경배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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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부문

4. 귀하께서 생각하는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부문에 대해 5순위까지 적어주세요.

(Base: 전체, N=22)

[그림 2-22]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부문

❍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환경 또는 대기환경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꼽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부문 1순위는(%) 발전소(공공 및 민간 에너지 생산시설)와

산업단지(대산석유화학단지 등)가 각각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자동차와 중국, 해외 등 외부유입(각각 18.2%), 생산업체(현대제철, 삼성디스플레이 등

제조업) 9.1%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남.

❍ 1+2+3+4+5순위에서는(중복%) 산업단지(대산석유화학단지 등)가 77.3%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한편, 그 다음으로는 생산업체(현대제철, 삼성디스플레이 등 제조업)와

건설(건설현장 비산먼지)(각각 72.7%), 발전소(공공 및 민간 에너지 생산시설)(68.2%),

자동차(63.6%), 농축산(농업 비료, 축산 악취 등)과 유기용제 사용시설(도장, 세정, 세탁

등)(각각 36.4%), 상업 시설과 쓰레기 소각(각각 4.5%)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이는

산업단지, 건설, 농축산의 경우 개선의 최우선 순위는 아니지만 다수의 응답자가

개선이 필요한 부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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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1순위
(%)

사례수
(명)

1)
발전소

2)
산업단지

3)
생산
업체

4)
자동차

5)
농축산

6)
건설

7)
유기
용제
사용
시설

8)
상업
시설

9)
쓰레기
소각

10)
외부
유입

전체 22 27.3 27.3 9.1 18.2 - - - - - 18.2

지역

천안 5 40.0 - 20.0 40.0 - - - - - -

아산 6 33.3 16.7 16.7 33.3 - - - - - -

서산 6 16.7 83.3 - - - - - - - -

당진 5 20.0 - - - - - - - - 80.0

성
남성 9 22.2 33.3 - 22.2 - - - - - 22.2

여성 13 30.8 23.1 15.4 15.4 - - - - - 15.4

연령

20대 6 33.3 33.3 16.7 16.7 - - - - - -

30대 8 37.5 25.0 12.5 12.5 - - - - - 12.5

40대 7 - 28.6 - 28.6 - - - - - 42.9

50대 1 100.0 - - - - - - - - -

[표 4-23] 응답자 특성별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부문

(단위: 중복 %)

1+2+3+4+5순위
(중복%)

사례수
(명)

1)
발전소

2)
산업단지

3)
생산
업체

4)
자동차

5)
농축산

6)
건설

7)
유기
용제
사용
시설

8)
상업
시설

9)
쓰레기
소각

10)
외부
유입

전체 22 68.2 77.3 72.7 63.6 36.4 72.7 36.4 4.5 4.5 18.2

지역

천안 5 80.0 60.0 100.0 40.0 20.0 100.0 40.0 - 20.0 -

아산 6 66.7 83.3 100.0 83.3 33.3 83.3 33.3 16.7 - -

서산 6 33.3 100.0 33.3 66.7 66.7 66.7 66.7 - - -

당진 5 100.0 60.0 60.0 60.0 20.0 40.0 - - - 80.0

성
남성 9 66.7 77.8 77.8 55.6 22.2 55.6 33.3 11.1 11.1 22.2

여성 13 69.2 76.9 69.2 69.2 46.2 84.6 38.5 - - 15.4

연령

20대 6 66.7 50.0 66.7 66.7 50.0 100.0 33.3 - - -

30대 8 62.5 100.0 75.0 62.5 25.0 62.5 37.5 12.5 - 12.5

40대 7 71.4 71.4 71.4 71.4 42.9 57.1 42.9 - - 42.9

50대 1 100.0 100.0 100.0 - - 100.0 -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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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지하고 있는 주요 오염물질

5. 귀하께서 인지하고 계신 지역 주요 오염물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선택]
(Base: 전체, N=22, 단위: 중복%)

[그림 4-23] 인지하고 있는 주요 오염물질

❍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환경 또는 대기환경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주요 오염물질은(중복%) 거의 모든 응답자가 미세먼지(PM10 및 PM2.5 : 황사, 자동차,
발전소, 산업단지, 일상생활 등 다양한 배출원 존재)(90.9%)를 선택함.

❍ 다음으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석유화학단지, 주유소, 세탁소, 차량 도장시설,
방향제 등에서 발생) 50.0%, 다이옥신(Dioxin,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용품 태울 때 발생) 45.5%, 이산화황(SO2, 석탄, 석유 태울 때, 자동차 배기가스,
발전소 연기 등)과 이산화질소(NO2, 자동차 배기가스, 발전소 연기) 각각 36.42%,
일산화탄소(CO, 연료가 완전히 타지 않았을 때 발생) 31.8%, 오존(O3, 대기 중 NO2
등이 반응하여 2차 생성)과 암모니아(NH3, 농업 비료 및 축산활동에서 발생) 22.7%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남.

(단위: 중복 %)

사례수
(명)

1)
미세
먼지

2)
이산화황

3)
이산화질소

4)
오존

5)
일산화탄소

6)
암모
니아

7)
휘발성유기
화합물

8)
다이
옥신

전체 22 90.9 36.4 36.4 22.7 31.8 22.7 50.0 45.5

지역

천안 5 100.0 60.0 40.0 20.0 20.0 40.0 40.0 60.0
아산 6 83.3 50.0 66.7 33.3 50.0 16.7 66.7 66.7
서산 6 100.0 33.3 33.3 33.3 50.0 33.3 66.7 50.0
당진 5 80.0 - - - - - 20.0 -

성
남성 9 88.9 33.3 44.4 22.2 33.3 22.2 66.7 55.6
여성 13 92.3 38.5 30.8 23.1 30.8 23.1 38.5 38.5

연령

20대 6 100.0 50.0 33.3 16.7 33.3 33.3 33.3 66.7
30대 8 87.5 37.5 37.5 25.0 37.5 12.5 50.0 37.5
40대 7 85.7 28.6 28.6 28.6 28.6 28.6 57.1 28.6
50대 1 100.0 - 100.0 - - - 100.0 100.0

[표 4-24] 응답자 특성별 인지하고 있는 주요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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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역 대기질 개선 중점관리 필요 물질

6. 귀하께서는지역대기질개선을위해중점관리가필요한물질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모두선택]
(Base: 전체, N=22, 단위: 중복%)

[그림 4-24] 지역 대기질 개선 중점관리 필요 물질

❍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환경 또는 대기환경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중점관리가 필요한 물질은(중복%) 미세먼지(PM10 및 PM2.5 : 황사,
자동차, 발전소, 산업단지, 일상생활 등 다양한 배출원 존재)(86.4%)로 조사됨.

❍ 그 다음으로는 이산화질소(NO2, 자동차 배기가스, 발전소 연기)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석유화학단지, 주유소, 세탁소, 차량 도장시설, 방향제 등에서 발생)이 각각 45.5%,
이산화황(SO2, 석탄, 석유 태울때, 자동차 배기가스, 발전소 연기등) 40.9%, 다이옥신(Dioxin,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용품 태울 때 발생) 36.4% 임.

❍ 그리고 일산화탄소(CO, 연료가 완전히 타지 않았을 때 발생) 27.3%, 오존(O3, 대기 중
NO2 등이 반응하여 2차 생성) 22.7%, 암모니아(NH3, 농업 비료 및 축산활동에서 발생)
18.27%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남.

(단위: 중복 %)

사례수
(명)

1)
미세
먼지

2)
이산화황

3)
이산화질소

4)
오존

5)
일산화탄소

6)
암모
니아

7)
휘발성유기
화합물

8)
다이
옥신

전체 22 86.4 40.9 45.5 22.7 27.3 18.2 45.5 36.4

지역

천안 5 80.0 80.0 40.0 40.0 40.0 40.0 20.0 40.0
아산 6 83.3 50.0 83.3 16.7 16.7 - 66.7 33.3
서산 6 100.0 33.3 33.3 33.3 50.0 33.3 83.3 50.0
당진 5 80.0 - 20.0 - - - - 20.0

성
남성 9 88.9 33.3 55.6 22.2 33.3 11.1 55.6 33.3
여성 13 84.6 46.2 38.5 23.1 23.1 23.1 38.5 38.5

연령

20대 6 83.3 50.0 33.3 16.7 33.3 33.3 50.0 66.7
30대 8 87.5 50.0 62.5 25.0 25.0 12.5 50.0 12.5
40대 7 85.7 14.3 28.6 14.3 14.3 14.3 42.9 42.9
50대 1 100.0 100.0 100.0 100.0 100.0 - - -

[표 4-25] 응답자 특성별 지역 대기질 개선 중점관리 필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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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효과적인 대기관련 정보 제공 매체

7. 귀하께서는현재제공되고있는대기관련정보중어떤매체가가장효과적이라고생각하십니까?

(Base: 전체, N=22, 단위: %)

[그림 4-25] 효과적인 대기관련 정보 제공 매체

❍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환경 또는 대기환경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대기관련 정보 제공 매체는 문자 알림이 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언론매체(TV,

라디오 등) 27.3%,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PC, 모바일 등)과 직관적 경험(호흡곤란,

시정악화 등)이 각각 9.1%, 옥외 전광판 4.5%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단위: %)

사례수
(명)

1)언론매체 2)문자 알림
3)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4)옥외 전광판 5)직관적 경험

전체 22 27.3 50.0 9.1 4.5 9.1

지역

천안 5 20.0 60.0 - 20.0 -

아산 6 16.7 66.7 16.7 - -

서산 6 33.3 33.3 - - 33.3

당진 5 40.0 40.0 20.0 - -

성
남성 9 11.1 55.6 22.2 11.1 -

여성 13 38.5 46.2 - - 15.4

연령

20대 6 50.0 16.7 16.7 - 16.7

30대 8 - 87.5 - - 12.5

40대 7 42.9 42.9 14.3 - -

50대 1 - - - 100.0 -

[표 4-26] 응답자 특성별 효과적인 대기관련 정보 제공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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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근무지역 주민들의 대기관련 관심도

8. 귀하께서는 근무지역의 주민들의 대기관련 관심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Base: 전체, N=22, 단위: %)

[그림 4-26] 근무지역 주민들의 대기관련 관심도

❍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환경 또는 대기환경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근무지역 주민들의

대기관련 관심도에 대해 매우 높음 9.1%, 높음 72.7%,, 보통 18.2%라고 응답함.

❍ 별로 관심없음과 무관심하다는 응답은 없음.

(단위: %)

사례수

(명)
1)매우 높음 2)높음 3)보통

4)별로

관심없음
5)무관심함

전체 22 9.1 72.7 18.2 - -

지역

천안 5 - 80.0 20.0 - -

아산 6 - 83.3 16.7 - -

서산 6 - 83.3 16.7 - -

당진 5 40.0 40.0 20.0 - -

성
남성 9 11.1 88.9 - - -

여성 13 7.7 61.5 30.8 - -

연령

20대 6 - 50.0 50.0 - -

30대 8 12.5 75.0 12.5 - -

40대 7 14.3 85.7 - - -

50대 1 - 100.0 - - -

[표 4-27] 응답자 특성별 근무지역 주민들의 대기관련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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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대기질 개선 노력 주체

9. 귀하께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Base: 전체, N=22, 단위: %)

[그림 4-27] 대기질 개선 노력 주체

❍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환경 또는 대기환경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대기질

개선 노력 주체로 거의 모든 응답자인 90.9%가 국가(환경부)라고 응답함.

❍ 기초지자체(각 시)와 지역주민은 각각 4.5%임.

(단위: %)

사례수
(명)

1)국가
(환경부)

2)지자체
(충청남도)

3)

기초지자체

(각시)

4)사업주체
5)지역

환경협의체
6)지역 주민

전체 22 90.9 - 4.5 - - 4.5

지역

천안 5 100.0 - - - - -

아산 6 83.3 - - - - 16.7

서산 6 83.3 - 16.7 - - -

당진 5 100.0 - - - - -

성
남성 9 100.0 - - - - -

여성 13 84.6 - 7.7 - - 7.7

연령

20대 6 83.3 - 16.7 - - -

30대 8 87.5 - - - - 12.5

40대 7 100.0 - - - - -

50대 1 100.0 - - - - -

[표 4-28] 응답자 특성별 대기질 개선 노력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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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

10. 귀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Base: 전체, N=22, 단위: %)

[그림 4-28]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

❍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환경 또는 대기환경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

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발전소, 산업단지 등 대형배출시설 오염원 관리(72.7%)를 꼽음.

❍ 그 다음으로는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 이동배출원 관리 18.2%, 항공, 선박, 항만관련

배출원 관리와 중국과의 협업이 각각 4.5%로 나타남.

(단위: %)

사례수

(명)

1)발전소,

산업단지

등
대형배출

시설

오염원관
리

2)비산업
부문

(상업건물

등)
오염원관

리

3)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

이동배출
원

관리

4)항공,

선박,
항만관련

배출원

관리

5)생활지역
배출원

관리

6)주민교육

, 지원,

피해 관련
지원 정책

7)중국과의

협업

전체 22 72.7 - 18.2 4.5 - - 4.5

지역

천안 5 60.0 - 40.0 - - - -
아산 6 66.7 - 33.3 - - - -
서산 6 100.0 - - - - - -
당진 5 60.0 - - 20.0 - - 20.0

성
남성 9 55.6 - 33.3 - - - 11.1
여성 13 84.6 - 7.7 7.7 - - -

연령

20대 6 66.7 - 33.3 - - - -
30대 8 100.0 - - - - - -
40대 7 42.9 - 28.6 14.3 - - 14.3
50대 1 100.0 - - - - - -

[표 4-29] 응답자 특성별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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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1.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Base: 전체, N=22, 단위: %)

[그림 4-29]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환경 또는 대기환경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

로는, 지속적인 언론홍보(54.5%), 옥외 전광판 설치 및 정보제공(22.7%), 지역주민과의 소규모 설

명회 개최(13.6%), 시정에 대한 주민공청회 개최(9.1%)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단위: %)

사례수

(명)

1)지속적인

언론홍보

2)지역주민과의

소규모 설명회
개최

3)시정에 대한

주민공청회 개최

4)옥외 전광판 설치

및 정보제공

전체 22 54.5 13.6 9.1 22.7

지역

천안 5 80.0 20.0 - -

아산 6 33.3 - 16.7 50.0

서산 6 50.0 33.3 - 16.7

당진 5 60.0 - 20.0 20.0

성
남성 9 55.6 11.1 11.1 22.2

여성 13 53.8 15.4 7.7 23.1

연령

20대 6 50.0 33.3 - 16.7

30대 8 37.5 12.5 25.0 25.0

40대 7 71.4 - - 28.6

50대 1 100.0 - - -

[표 4-30] 응답자 특성별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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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주민대상 설문조사/설명회 공지 방법

12. 주민대상 설문조사나 설명회 기획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Base: 전체, N=22, 단위: %)

[그림 4-30] 주민대상 설문조사/설명회 공지 방법

❍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환경 또는 대기환경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주민대상

설문조사나 설명회 기획시 가장 효과적인 공지방법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TV,

라디오, 유튜브 등)가 45.5%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다음으로 지역(이장단,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주민자치 등) 협의체를 통한 홍보 40.9%, 시나 동 단위 홈페이지

공고 9.1%, 환경(발전협의회, 환경 운동본부, 환경대책협의회 등) 협의체를 통한 홍보

4.5%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남.

(단위: %)

사례수

(명)

1)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2)시나 동단위
홈페이지

공고

3)시나 읍을

통한 지역 홍보

4)지역협의체를

통한 홍보

5)환경협의체를

통한 홍보

전체 22 45.5 9.1 - 40.9 4.5

지역

천안 5 80.0 - - 20.0 -
아산 6 16.7 16.7 - 50.0 16.7
서산 6 33.3 - - 66.7 -
당진 5 60.0 20.0 - 20.0 -

성
남성 9 33.3 - - 55.6 11.1
여성 13 53.8 15.4 - 30.8 -

연령

20대 6 66.7 - - 33.3 -
30대 8 37.5 12.5 - 50.0 -
40대 7 42.9 14.3 - 28.6 14.3
50대 1 - - - 100.0 -

[표 4-31] 응답자 특성별 주민대상 설문조사/설명회 공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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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향후 각 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되는 연구

13. 향후 각 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되는 연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Base: 전체, N=22, 단위: %)

[그림 4-31] 향후 각 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되는 연구

❍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환경 또는 대기환경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향후 각 시에서

추진해야되는 연구로 대기오염 배출실태 조사와 대기질 개선 및 지원정책 수립이 각각

31.8%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대기일반 현황 조사와 대상 지역

대기 위해성 평가(각각 13.6%), 모델링 기반 대기환경 영향예측(9.1%)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남.

(단위: %)

사례수
(명)

1)대기일반
현황 조사

2)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조사

3)모델링 기반
대기환경
영향예측

4)대상 지역
대기 위해성
평가

5)대기질 개선 및
지원정책 수립

전체 22 13.6 31.8 9.1 13.6 31.8

지역

천안 5 - 20.0 - 20.0 60.0
아산 6 - 33.3 33.3 - 33.3
서산 6 16.7 33.3 - 33.3 16.7
당진 5 40.0 40.0 - - 20.0

성
남성 9 11.1 22.2 22.2 22.2 22.2
여성 13 15.4 38.5 - 7.7 38.5

연령

20대 6 16.7 33.3 16.7 - 33.3
30대 8 12.5 12.5 12.5 25.0 37.5
40대 7 14.3 57.1 - 14.3 14.3
50대 1 - - - - 100.0

[표 4-32] 응답자 특성별 향후 각 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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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2020년 수립된 대기관리권역법 추진 정책

14. 2020년도에 수립된대기관리권역법에따라아래와같은대책이추진되어야하는데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대 5순위 선택]
(Base: 전체, N=22)

[그림 4-32] 2020년 수립된 대기관리권역법 추진 정책

❍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환경 또는 대기환경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꼽은 2020년

수립된 대기관리권역법 추진 정책 1순위는(%) 사업장 배출허용 기준 강화(기존에 비해

30∼40%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 강화)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조기폐쇄

결정)(31.8%),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약 및 운행 정지(배출량이 많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운행 중지, 발전량 감소)(13.6%), 노후 차량 관리(노후 차량, 건설기계,

농기계 조기폐차 및 DPF 부착 지원)(9.1%), 지역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지역

배출량 총량을 할당하여 그 이상을 배출시 배출부과금 징수)와 대도시 친환경

대중교통(CNG, 수소버스 지원)(각각 4.5%)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남.

❍ 1+2+3+4+5순위에서는(중복%) 1순위와 마찬가지로 사업장 배출허용 기준 강화(기존에

비해 30∼40%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 강화)가 59.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조기폐쇄 결정)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약 및 운행 정지(배출량이 많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운행

중지, 발전량 감소), 노후 차량 관리(노후 차량, 건설기계, 농기계 조기폐차 및 DPF

부착 지원)가 각각 40.9%, 지역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지역 배출량 총량을

할당하여 그 이상을 배출시 배출부과금 징수)(36.4%), 친환경자동차 보급(전기 및

수소차량 보급 확대)(31.8%), 대도시 친환경 대중교통(CNG, 수소버스 지원)(27.3%),

건설현장 비산먼지 관리 및 도로청소차 운영(18.2%) 등의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남.



- 103 -

(단위: %)

1순위
(%)

사례수
(명)

1)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

2)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상한

제약 및

운행
정지

3)사업

장

배출
허용

기준

강화

4)지역

대기

오염
물질

총량

관리제

5)친환

경
자동차

보급

6)노후

차량

관리

7)대도
시

친환경

대중
교통

8)선박

및

항만
오염

물질

저감

9)생활

주변
저녹스

보일

러
설치

지원

10)건설
현장

비산

먼지
관리 및

도로

청소차
운영

전체 22 31.8 13.6 36.4 4.5 - 9.1 4.5 - - -

지역

천안 5 40.0 - 40.0 - - 20.0 - - - -

아산 6 50.0 16.7 33.3 - - - - - - -

서산 6 16.7 - 66.7 - - 16.7 - - - -

당진 5 20.0 40.0 - 20.0 - - 20.0 - - -

성
남성 9 33.3 11.1 22.2 11.1 - 22.2 - - - -

여성 13 30.8 15.4 46.2 - - - 7.7 - - -

연령

20대 6 50.0 - 50.0 - - - - - - -

30대 8 25.0 12.5 50.0 12.5 - - - - - -

40대 7 14.3 28.6 14.3 - - 28.6 14.3 - - -

50대 1 100.0 - - - - - - - - -

[표 4-33] 응답자 특성별 2020년 수립된 대기관리권역법 추진 정책

(단위: 중복 %)

1+2+3+4+5순위
(중복%)

사례수
(명)

1)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

2)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상한

제약 및

운행
정지

3)사업

장

배출
허용

기준

강화

4)지역

대기

오염
물질

총량

관리제

5)친환

경
자동차

보급

6)노후

차량

관리

7)대도
시

친환경

대중
교통

8)선박

및

항만
오염

물질

저감

9)생활

주변
저녹스

보일

러
설치

지원

10)건설
현장

비산

먼지
관리 및

도로

청소차
운영

전체 22 40.9 40.9 59.1 36.4 31.8 40.9 27.3 9.1 4.5 18.2

지역

천안 5 60.0 20.0 60.0 60.0 40.0 80.0 40.0 - - 40.0

아산 6 50.0 50.0 50.0 - 33.3 33.3 33.3 - - -

서산 6 16.7 - 83.3 50.0 50.0 50.0 16.7 - - 16.7

당진 5 40.0 100.0 40.0 40.0 - - 20.0 40.0 20.0 20.0

성
남성 9 55.6 44.4 66.7 33.3 33.3 44.4 55.6 11.1 - 11.1

여성 13 30.8 38.5 53.8 38.5 30.8 38.5 7.7 7.7 7.7 23.1

연령

20대 6 50.0 33.3 50.0 50.0 33.3 50.0 - - - 16.7

30대 8 25.0 50.0 75.0 25.0 25.0 25.0 12.5 12.5 - 12.5

40대 7 42.9 42.9 57.1 28.6 42.9 42.9 57.1 14.3 14.3 14.3

50대 1 100.0 - - 100.0 - 100.0 100.0 -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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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충청남도 도시대기측정소 적절성(21.1월 기준)

15. 2021년 1월 기준 충청남도에서 운영 및 표출 중인 도시대기측정소는 31개소로 귀하 께서

판단하시기에 측정소 개수가 적절한지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몇

개소가 추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안 4개소, 아산시 5개소, 서산시 4개

소, 당진시 2개소)
(Base: 전체, N=22, 단위: %)

[그림 4-33] 충청남도 도시대기측정소 적절성(21.1월 기준)

❍ 2021년 1월 기준 충청남도에서 운영 및 표출 중인 도시대기측정소 적절성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 31.8%, 보통 68.2%로 응답이 나타남.

❍ 부족하다(N=6)는 응답자가 희망하는 추가 설치 개소는 2개 2명, 20개 4명 임.

(단위: %)

사례수

(명)

1)매우

부족

2)약간

부족
3)보통

4)약간

적당함

5)매우

적당함

부족시 추가

설치(N=6)
추가

2개소

추가

20개소
전체 22 - 31.8 68.2 - - 2명 4명

지역

천안 5 - 20.0 80.0 - - 1명 -
아산 6 - 16.7 83.3 - - - 1명
서산 6 - 50.0 50.0 - - - 2명
당진 5 - 40.0 60.0 - - 1명 1명

성
남성 9 - 44.4 55.6 - - 1명 2명
여성 13 - 23.1 76.9 - - 1명 2명

연령

20대 6 - 16.7 83.3 - - 1명 -
30대 8 - 37.5 62.5 - - - 3명
40대 7 - 42.9 57.1 - - 1명 1명
50대 1 - - 100.0 - - -　 -

[표 4-34] 응답자 특성별 충청남도 도시대기측정소 적절성(21.1월 기준) 및 부족시 추가 설치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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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최근 시행되고 있는 대기환경개선관련 정책 이해도

16 최근시행되고있는대기환경개선관련정책에대한귀하의이해도는얼마나높다고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다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Base: 전체, N=22, 단위: %)

[그림 4-34] 최근 시행되고 있는 대기환경개선관련 정책 이해도

❍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환경 또는 대기환경 관련 부서 담당자들의 최근 시행되고 있는

대기환경개선관련 정책 이해도는 높음 36.4%, 보통 36.4%이고, 잘 모르겠음 22.7%임.

❍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N=5) 그 이유는 전공 분야 외 업무라서 2명,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 이해도 부족, 자주 바뀌는 환경 법규 때문, 최근 3년간 급작스레 수립된 신규

법규들에 대한 이해 부족 각각 1명씩 임.

(단위: %)

사례수

(명)

1)매우

높음
2)높음 3)보통 4)낮음

5)매우

낮음

9)잘
모르

겠음

잘 모르겠음 이유

(N=5)

1)
업무

이해도

부족

2)전공

지식
부족

3)자주

바뀌
는

환경

법규
때문

4) 신규
법규

이해

부족

전체 22 - 36.4 36.4 4.5 - 22.7 1명 2명 1명 1명

지역

천안 5 - 36.4 36.4 4.5 - 40.0 1명 - - 1명
아산 6 - 40.0 20.0 - - 16.7 - - 1명 -
서산 6 - 33.3 50.0 - - - - - - -
당진 5 - 66.7 33.3 - - 40.0 - 2명 - -

성
남성 9 - - 40.0 20.0 - - - - - -
여성 13 - 66.7 22.2 11.1 - 38.5 1명 2명 1명 1명

연령

20대 6 - 15.4 46.2 - - 33.3 1명 1명 - -
30대 8 - 16.7 50.0 - - 25.0 - - 1명 1명
40대 7 - 37.5 37.5 - - 14.3 - 1명 - -
50대 1 - 42.9 28.6 14.3 - - - - - -

[표 4-35] 응답자 특성별 최근 시행되고 있는 대기환경개선관련 정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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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대기환경관련 분야 중 우선 지원 희망 부분

17. 지역 연구기관(충남연구원 등)에서 대기환경관련 분야 중 우선적으로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Base: 전체, N=22, 단위: %)

[그림 4-35] 대기환경관련 분야 중 우선 지원 희망 부분

❍ 환경 또는 대기환경 관련 부서 담당자들의 지역 연구기관(충남연구원 등)에서 대기환경관련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길 희망하는 부분은 최근 시행되고 있는 법들에 대한 체계분석과
해석과 지역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이 각각 31.8%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환경관련 역량강화 교육(18.2%),
20년도에 수립된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회(13.6%), 충남 전체가
아닌 각 기초지자체의 대기질 감축량 제시 및 정책 제안(4.5%)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남.

(단위: %)

사례수

(명)

1)최근 시행

되고 있는

법들에 대한
체계분석과

해석

2)20년도에

수립된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회

3)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환경관련

역량강화 교육

4)지역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5)충남 전체가

아닌 각
기초지자체의

대기질 감축량

제시 및 정책
제안

전체 22 31.8 13.6 18.2 31.8 4.5

지역

천안 5 20.0 20.0 - 60.0 -
아산 6 50.0 - 33.3 16.7 -
서산 6 50.0 16.7 16.7 16.7 -
당진 5 - 20.0 20.0 40.0 20.0

성
남성 9 22.2 - 22.2 44.4 11.1
여성 13 38.5 23.1 15.4 23.1 -

연령

20대 6 50.0 16.7 16.7 16.7 -
30대 8 50.0 12.5 12.5 25.0 -
40대 7 - 14.3 28.6 42.9 14.3
50대 1 - - - 100.0 -

[표 4-36] 응답자 특성별 대기환경관련 분야 중 우선 지원 희망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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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충남서북부미세먼지행정협의회의안정적운영을위해우선적으로시행되어야하는것

18.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행정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선택]
(Base: 전체, N=22, 단위: 중복%)

[그림 4-36]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행정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

❍ 환경 또는 대기환경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행정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중복%) 국가 및 도의 정책 적극

추진(45.5%)을 가장 높게 꼽았고, 그 다음으로 업무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분담(40.9%), 지역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과제 추진(36.4%), 각 시별 행정

담당자 지정 및 업무역량 강화와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세부 과제 발굴(각각 31.8%),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에너지 전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13.6%), 행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자원조달방안 마련(9.1%)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남.

(단위: 중복 %)

사례수
(명)

1)업무
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분담

2)
행정담당자
지정 및
업무역량
강화

3)중장기
계획 수립
및 세부
과제 발굴

4)자원조달
방안 마련

5)국가 및
도의 정책
적극 추진

6)단기과제
추진

7)에너지
전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전체 22 40.9 31.8 31.8 9.1 45.5 36.4 13.6

지역

천안 5 40.0 - 40.0 20.0 60.0 20.0 20.0
아산 6 50.0 50.0 16.7 16.7 50.0 50.0 16.7
서산 6 50.0 66.7 33.3 - 33.3 33.3 -
당진 5 20.0 - 40.0 - 40.0 40.0 20.0

성
남성 9 55.6 22.2 44.4 22.2 55.6 33.3 11.1
여성 13 30.8 38.5 23.1 - 38.5 38.5 15.4

연령

20대 6 50.0 33.3 - - 50.0 50.0 16.7
30대 8 37.5 25.0 25.0 - 50.0 37.5 12.5
40대 7 42.9 42.9 57.1 28.6 42.9 28.6 14.3
50대 1 - - 100.0 - - - -

[표 4-37]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행정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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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담당업무

19. 귀하의 담당업무는?

(Base: 전체, N=22, 단위: %)

[그림 4-37] 담당업무

❍ 본 조사에 참여한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환경 또는 대기환경 관련 부서 담당자들의

담당 업무는 보급사업 지원 50.0%,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 27.3%, 생활환경

9.1%, 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지도점검, 기후변화관련 업무, 환경기본계획 수립 등이

각각 4.5%씩 임.

(단위: %)

사례수
(명)

1)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지도

점검

2)보급사업
지원

3)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

5)기후변화
관련 업무

6)생활환경
8)환경기본
계획수립 등

전체 22 4.5 50.0 27.3 4.5 9.1 4.5

지역

천안 5 - 60.0 40.0 - - -
아산 6 - 66.7 33.3 - - -
서산 6 16.7 33.3 16.7 - 16.7 16.7
당진 5 - 40.0 20.0 20.0 20.0 -

성
남성 9 11.1 33.3 44.4 11.1 - -
여성 13 - 61.5 15.4 - 15.4 7.7

연령

20대 6 - 66.7 16.7 - 16.7 -
30대 8 12.5 62.5 12.5 12.5 - -
40대 7 - 28.6 42.9 - 14.3 14.3
50대 1 - - 100.0 - - -

[표 4-38] 응답자 특성별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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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담당업무 경력

20. 귀하의 담당업무 경력은?

(Base: 전체, N=22, 단위: %)

[그림 4-38] 담당업무 경력

❍ 본 조사에 참여한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환경 또는 대기환경 관련 부서 담당자들의

담당 업무 경력은 1년 이내 36.4%, 1-3년 이내 45.5%, 3-5년 이내 9.1%, 10년 이상

9.1% 임.

(단위: %)

사례수

(명)
1)1년 이내 2)1-3년 이내 3)3-5년 이내 5)10년 이상

전체 22 36.4 45.5 9.1 9.1

지역

천안 5 60.0 40.0 - -
아산 6 16.7 50.0 16.7 16.7
서산 6 33.3 33.3 16.7 16.7
당진 5 40.0 60.0 - -

성
남성 9 22.2 55.6 11.1 11.1
여성 13 46.2 38.5 7.7 7.7

연령

20대 6 66.7 - 33.3 -
30대 8 25.0 75.0 - -
40대 7 28.6 42.9 - 28.6
50대 1 - 100.0 - -

[표 4-39] 응답자 특성별 담당업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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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서북부 미세먼지 대응 행정협의회 운영방안 제시

1절. 서북부 미세먼지 이슈 분석

❍ 한반도는 편서풍지대에 위치하여 북반구쪽에서 유입되는 장거리 이동오염물질이나

황사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서쪽 끝에 위치하여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음

❍ 2021년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58기 석탄화력발전소 중 28기(2021년도부터 시운영

중인 신서천 화력발전 제외)가 운영되고 있음

❍ 서산에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여수, 울산과 함께 전국 3대 석유화학단지로

분류되며, 당진의 현대제철 또한 광양, 포항과 함께 3대 제철소로 타 지역에 비해

대형배출시설이 다수 밀집되어 있으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일반산업반지로 지속적인

증설과 발전으로 그 영향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이처럼 쉴틈없는 오염밸트에 둘러쌓여있는 충청남도는 2020년에 발생한 한화토털

유증기 누출사고와 현대제철 시안화수소 누출사고 등 지속적인 환경사고로 주민들의

우려와 건강염려가 증가하고 있음

❍ 또한 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CAPSS)에서 충청남도는 경기도에 이어 2위의 배출량을

보이며, 특히 충남 서북부에 위치한 4개시(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배출량이 충남

전체의 64.4%를 차지하고 있음

❍ 총부유분지(TSP)의 경우 1위 당진, 2위 천안, 3위 아산, 4위 서산으로 4개시의 배출

기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 이에 4개 시는 2018년 “미세먼지 대응 지방정부 연대”를 구축하고, 과장급 실무회의를

정례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발굴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선언함

[그림 4-39] 충청남도의 지리/환경적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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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0] 4개시의 미세먼지 공동대응 선언문

❍ 선언문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 미세먼지 정채추진의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 미세먼지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 미세먼지 저감 신규사업 발굴 및 우수사례 공유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연대 활동

- 중앙정부 및 광역 지자체로부터 예산 확보 등 공동 노력

-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협의회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시로 구성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함

❍ 조직은 회장, 감사, 자문위원, 실무협의회, 사무국(간사)로 구성되며, 회장은 윤번제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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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회장 외 위원 중 선출하며, 사무국은 회장이 소속된 기관에서 운영함

❍ 재정은 기관당 연 300만원씩 적립하여 연간 1200만원을 사무국 운영비로 활용하며, 그

밖에 기타수입이나 적립금 등을 활용하여 수탁이나 외부위탁과제를 추진함

❍ 회비는 미세먼지관련 토론회나 포럼, 워크숍, 행사 및 교육운영비, 자문비로 사용함

❍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임시회의를 추진할 수

있음

2절. 행정협의회 구성안 제안

❍ 국내외 행정협의체의 구성도와 4개 시의 행정조직도를 기반으로 2개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음

1. (A)안 : 업무순환형

사업추진팀

데이터분석

환경대응팀 대외협력팀

자문위원협의회
(A,B,C,D 시장)

재무예산

- 대학교수, 충남연구원

시민소통

감사(B시장)

회장
(A 시장)

사무국
(A 시장 주무과)

[그림 4-41] 업무순환형 행정협의회 : (A)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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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시(편의상 A,B,C,D시로 명명함) 중 A시의 시장이 회장을 하고, 나머지 B∼D시의

시장 중 감사를 선출

❍ 협의회 : A, B, C, D 시장으로 구성

❍ 감사 : 회장인 A시장을 제외한 B∼D시장 중 1인 선출

- 협의회 사무와 회계감사 진행

❍ 자문위원 : 지역환경 및 현황을 잘 아는 대학교수 및 연구원으로 구성

- 공주대, 충남대, 한서대, 호서대, 순천향대, 충남연구원 등

- 정책추진결과 분석 및 정책제언

- 신규사업발굴 및 타당성 검토

❍ 사무국 : 행정협의회를 총괄하여 이끌며, 사무국을 포함 다른 팀들을 관리함

- 협의회장이 포함된 시의 주무과에 설치/운영

- 총회 주최, 사업추진, 자료생성 및 분석, 주민소통의 총괄적 역할 수행

❍ 각 시별 주무과는 업무분담표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음

- 천안 : 기후대기과(장)

- 아산 : 기후변화대책과(장)

- 서산 : 환경생태과(장)

- 당진 : 기후에너지과(장)

❍ 환경대응팀 : 회장이 포함된 A시 주무과(주무팀) 외에 나머지 B∼D시 중 1개 팀에서

추진하며, 회장이 변경됨에 따라 순환하면서 업무를 추진

- 천안(대기환경팀), 아산(환경지도팀), 서산(환경지도팀), 당진(환경감시팀)

- 지역 내 미세먼지 농도수준 파악 및 정책추진 효과 분석

- 지역환경이슈 발굴 및 해당지역 모니터링(이동관측 등) 추진

❍ 사업추진팀 : 환경대응팀과 마찬가지로 회장 변화에 따라 정해진 순번에 따라

순환하면서 업무를 추진

- 천안(미세먼지대응팀), 아산(미세먼지대책팀), 서산(기후대기팀), 당진(기후변화대응팀)

- 공통 현안문제를 분석하여 신규사업 발굴

- 과졔기획 및 예산확보 / 신규과제 추진 및 관리

❍ 대외협력팀 : 환경대응팀, 사업추진팀과 같이 순환하면서 업무 수행

- 천안(환경보건팀), 아산(환경정책팀), 서산(환경안전팀), 당진(생활환경지도팀)

- 도 및 정부와 소통과 협력 / 정책결과 홍보 및 자료집 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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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통 콘테스트(간담회) 등 추진

2. (B)안 : 업무전담형

협의회

사무국 회장
(A 시장)

(A,B,C,D 시장)

WG2WG1 WG3 WG4

A시 B시 C시 D시

(A시장 주무과)

기술자문단

- 대학교수, 충남연구원, 기술사협회 등

자문위원

- 대학교수, 충남연구원

[그림 4-42] 업무전담형 행정협의회 : (B)안

❍ (B)안 역시 (A)안과 협의회, 회장, 자문위원의 구성과 역할, 조직은 그래도 차용함

❍ 다만 (A)안에서는 회장으로 임명된 A시에서 사무국을 설치하여 하부팀들을

관리‧운영하였던 것에 반해 (B)안은 A시의 주무과에서 사무국을 맡는 것은 동일하나

회장단 바로 아래 WG(working group)이 위치하고 사무국에서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 차이점임

❍ 사무국은 WG1∼WG4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역할로 (B)안에서는 WG가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됨

❍ WG는 어느 시의 시장이 회장이 되느냐에 관계없이 하나의 고유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게되는 형태로 제안된 구조에 따르면 A∼D 시는 개별로 독립된 업무를

추진하게 됨

❍ 예를들어 WG 1은 대기오염배출량 DB관리와 분석 업무를 하게되고, WG 2는

대기농도수준 분석, WG 3은 신규정책사업 발굴 및 시행, WG 4는 대내외 협력을

담당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각 주무과의 주무팀에서 담당하도록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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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미세먼지대응팀), 아산(미세먼지대책팀), 서산(기후대기팀), 당진(기후변화대응팀)

❍ 다만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게되면 기존 업무에 추가적인 업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WG는 기술자문단을 두어 업무를 대행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3. 제안된 운영방안에 대한 장단점 비교

❍ 행정협의회의 운영방식을 선행연구 조사에서 검토된 연구사례와 각 시의 담당업무,

선언문의 내용을 토대로 (A)안과 (B)안으로 제시하였음

❍ (A)안의 경우 회장의 변화에 따라 사무국과 그 아래 하부 3개팀의 역할이 바뀌는

구조로 기간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다방면의 데이터를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신 지속적으로 변동되는 업무에 적응해야 되고, 특히 기존

업무를 가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B)안의 경우 회장의 변동과 상관없이 초기 설정된 역할(WG)에 따라 동일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구조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장기적인

DB확보가 장점이나 반대로 타 업무나 사업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이 떨어질 수 있고,

주무팀에 과한 업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운영 장점 단점

(A)안 업무순환형

- 다방면의 업무능력 향상

- 주로 정책적 자문의견 수렴

- 다 부서의 업무지원 가능

-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습득 가능

- 업무전담형 대비 전문성 결여

- 실무팀에 대한 자문지원 약함

- 업무 처리속도 낮음

- 한 분야에 대한 데이터 획득이 지속

적이지 못함

(B)안 업무전담형

- 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

- 현장 친화적 자문인력 배치로 현장

실무지원 가능

- 단일팀으로 처리속도 빠름

- 한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데이터 확

보 가능

- 다른 업무에 대한 정보습득 낮음

- 추가 비용지출 발생

- 주무팀의 업무 과다

- 다른 분야에 대한 정보획득 어려움

[표 4-40] 행정협의회 구성에 다른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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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동추진사업 제안

1절. 소형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 DB 및 정보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전국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57,621개소 중 소형배출사업장(4,5종)의 비율이

92.3%(53,158개소)로 높음

- 소형배출사업장은 전문적인 관리인이 없고, 대부분 중소규모로 공정 및 배출관리가

어렵고, 특히 비산 누출공정이 다수 존재해 배출량 산정이 어려움

- 환경부 주도로 2019년부터 소형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설의 노화나 효율 여부를 떠나 사업주의 의지나 주변 방지시설업체의 권고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가 다수로 최적의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소형배출시설에 대한 최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노후하거나 고배출시설에 대한

BAT(최적방지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정보가

사업장 초기 인허가 자료에 의존하고 있음

- 소형배출사업장의 관리주체인 기초지자체의 경우 1, 2명이 수백에서 수천에 달하는

사업장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Print out형태로 존재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술현황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

- 소형배출사업장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이 많아 방지시설을 적절히 설치,

유지관리가 어렵고, 관리 주체인 지자체 또한 인력 등의 문제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20년 4월에 신설된 “대기관리권역법”에 의거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다수

존재하는 소형사업장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이 요구됨

❍ 사업목표 및 내용

- print out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소형배출시설들에 대한 방지시설 정보의 전수조사

- 방지시설의 현황 및 자가측정결과와의 적합성 평가 및 미달 혹은 설치시설 대비

효율이 높게 나타나는 의심 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 실시

- 방지시설 설치업체와 연계하여 소형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현황 자료 구축 및

DB화

- DB구축 자료 : 사업장명, 주소, 용적 / 배출오염물질자료, 배출정보(1∼5종) /

방지시설 현황(방지시설 종류, 설치연도, 개수, 용량 등) / IoT 정보(방지시설 운영정보

: 온습도, 유량 등 자료 → 환경공단 정보공유 요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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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를 전산화하여 관계자가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 내 소형배출사업장 현황 자료 최신화 및 정보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추적관리 시스템 운영

[그림 4-43] 소형사업장 현장모습 및 인허가 자료

❍ 추진계획 (단위 : 개월)

수행내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소형배출시설 자료 수집

현장점검 및 자료최신화

소형사업장 정보 DB화

정보DB시스템 구축

소형사업장 정보 입력 및 시스템 구성

IoT 시스템 연계

전문가 및 관련담당자 의견수렴

현장적용 및 문제점 보완

시스템 시범운영

시스템 구축 완료

❍ 소요비용 :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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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수집 및 현장점검 : 1.2억원

- 정보DB 시스템 구축 : 0.8억원

❍ 기대효과

- 소형배출시설에 대한 DB구축을 통한 정보관리 편리성 증대

-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설 확인 가능

- 우선지원시설 개선을 통한 개선효과 최대화

- 배출량 현실화를 통한 누락된 배출량 고도화 가능

- 기초지자체 담당자의 행정 손실 최소화

-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형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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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분석을 통한 지역 비상저감조치 개선

❍ 사업개요

- 정부의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과 노력으로 1990년대부터 입자상 오염물질(TSP, PM10,

PM2.5)의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하지만 2016년 이후 그 감소추세가 정체되면서 유지 혹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셨으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례가 증가하면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차원의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를 수립하였고, 2019년과 2020년 각각 미세먼지특별법과

대기관리권역법을 발효하였음

- 이와 더불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농도개선과 국민적 건강보호를 위해 상시

비상저감조치를 발효하고 있음

- 하지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국의 획일적인 발효에 따라 지역적 불편함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림 4-4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그에 따른 국민행동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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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표 및 내용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충청남도의 경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혹은 상한제약이 발령되고 이에 따라 발전량의 20∼30%를

감축하여 발전기가 가동되게 됨 → 사회적 경제손실 유발

- 이 외에 전국 공통으로 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이 중단되고, 공공기관 차량의 2부제

시행, 외부활동 금지,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크고 작은 불편과 손해가 발생하게 됨

-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계획되다보니 충남과

같이 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대한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저감초지 발령 필요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특성 분석

- 발생 전후의 입경분포, 형상, 조성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2차생성입자의

전구물질에 대한 변화특성 분석

- 기존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사회‧경제적 효과 및 이해당사자들의

만족도 조사

- 불편사항 조사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적절성 분석

- 개선정책 수립 : 지역현황에 맞게 저감조치 사항은 제시하고 이에 맞게 수립된 지역별

저감조치 효과 분석

- 전구물질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제안)

❍ 추진계획 (단위 : 개월)

수행내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국 비상저감조치관련 자료수집

비상저감조치 관련 효과 분석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특성 분석

전구물질 변화특성 분석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만족도 분석

주민 및 담당자 의견 조사

지역현황 분석 및 저감대책 제안

시험운영 및 전문가 의견 수렴/보완

전구물질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

개선된 정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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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비용 : 약 1억원

-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 0.2억원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전후의 입자 및 전구물질 특성 분석 : 0.6억원

※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 측정자료 협조 필요, 직접 측정시 추가비용 소요

- 시행계획 수립 : 0.2억원

❍ 기대효과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지역 미세먼지 변화특성 자료 확보

- 2차생성입자에 대한 전구물질 관리대책 수립 가능

- 전구물질 관리에 따른 2차생성입자 생성 감소

- 맞춤형 비상저감조치 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비용 감소

- 정책 효율성 증대 및 이에 따른 지역 만족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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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농‧축산 기원 암모니아 인벤토리 구축 사업

❍ 사업개요

- 충청남도는 대형배출사업장의 기여도가 높으며, 충남 서북부에 위치한 4개시(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TSP 배출량은 1∼4위로 매우 높은 편임

- 하지만 천안과 아산은 도시형 배출구조를 보이고, 당진은 발전 및 제철소, 서산은

석유화학단지가 주요 배출원으로 서로 다른 뚜렷한 배출특성을 보임

- 하지만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공통적인 특성은 농업을 겸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지역별 토지활용에서 농경지가 26.9∼40.8%까지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농경지에서는 암모니아가 주배출원으로 발생하는데 암모니아는 VOCs, NO2, SO2와

더불어 2차 생성입자의 전구물질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농경지

26.9%

임야

48.9%

대지

6.0%

공공용지

10.5%

공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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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 4개시의 토지이용현황과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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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표 및 내용

- 4개시의 농축산업 현황(논, 밭의 면적, 동물별 사육 두수, 축사면적) 및 활동도 자료를

조사하고, 암모니아의 배출특성 분석

- 기존 CAPSS에 대한 배출량과 지역별 배출기여도 분석

- 4개시에서 농축산에 의한 암모니아 배출량 산정

- SOA 전환계수 조사

- 지역 암모니아에 의한 SOA 생성량 추정

- 축사 및 암모니아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를 분석,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배출량 비교 분석

- 지역 내 암모니아 배출 인벤토리 구축

- 국가 차원의 배출량 산정체계 고도화 제안

[그림 4-46] 초미세먼지의 2차생성 과정과 전구물질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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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단위 : 개월)

수행내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NH3 관련 연구 문헌조사

4개시의 농축산현황 조사

농업관련 NH3 배출현황 조사(1차)

4개시의 NH3 배출량 산정

SOA 전환계수 조사

NH3에 의한 SOA 전환량 산정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및 검토

농업관련 NH3 배출현황 조사(2차)

NH3에 의한 SOA 전환량 산정

국가배출량과 비교 분석

배출량 사정체계 고도화 제안

❍ 소요비용 : 2.4억원

- 현장측정 및 배출현황 조사 : 1.6억원(장비구매비 포함)

- 배출량 산정 및 SOA 전환량 산정 : 0.8억원(이론적 추정)

❍ 기대효과

- 지역 내 NH3 인벤토리 구축 :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NH3 관리방안 수립 가능

- NH3 관리를 통한 SOA 저감 효과

- 국가 차원의 배출량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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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대형배출시설 연계 현장방문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 사업개요

- 충청남도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의 대기오염배출지역이며, 특히 석탄화력발전소나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등 대형배출시설에 의한 기여도가 높음

- 발전소와 같은 대형배출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여도에서 매우 높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반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앞서 조사된 4개시의 산업활동 조사에서도 지역 산업부문에서 제조업의 비율이

10.7∼15.0%인 것에 반해 제조업 종사자의 비율은 29.8∼52.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대기오염물질을 비롯해 폐수나 소음 등 환경에 많은 악역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들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

- 지역에 위치한 대형배출사업장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의

현장방문을 지원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사업장과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함

❍ 사업목표 및 내용

- 대산석유화학단지나 제철소, 발전소 등에서 근로자들의 출퇴근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셔틀버스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운송을 지원

- 교육 프로그램은 1) 발전소 현장 견학 – 2) 발전소 내 홍보관 교육 – 3) 내포로 이동

– 4) 충남보건연 방문 – 5)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방문으로 구성

- 발전소에서는 발전소 내부 시설과 운행현황, 이들 운행에 따른 지역경제 혹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점을 알리고

- 홍보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현황과 이들을 제어하기 위한

사업체의 노력 등에 대한 교육실시

- 충남보건연에서는 국가(충청남도) 차원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보호와 정보제공을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이나 과업을 소개하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교육

- 마지막으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 방문하여 마을대기통합정보센터 견학과 충청남도

차원의 대기질(기후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소개를 진행함

- 현장방문 사업장은 협의체 회장 지역으로 섭외하되, 당해연도 현실에 맞게 발전소,

제철소(당진), 산업단지(서산, 아산) 등을 섭외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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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 대형사업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추진계획 (단위 : 개월)

수행내역 1 2 3 4 5 6 7 8

사업계획서 작성 및 설명회 개최

기관별 업무협약 추진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장방문 및 시점검

학교나 지역수요처 홍보(교육청 협조 요청)

시범운영

문제점 개선

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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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비용 : 연 0.2억원

- 차량 유류비 : 0.2억원(행정협의회 연회비로 충당 혹은 사업체 지원 요청)

- 셔틀버스 운영비 : 사업체 협조 요청(셔틀버스 활용)

- 홍보관/충남보건연/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교육비 : 각 기관 지원

❍ 기대효과

- 사업체 : 혐오시설로 꺼려지는 대형배출시설 방문을 통해 이미지 재고와 지역 산업에

대한 기여도 부각, 그리고 각 업체별로 추진 중인 환경개선에 대한 노력 홍보

- 지역주민이나 학생 : 현장방문을 통해 그 동안 어렴풋이 생각되던 배출시설들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눈높이 수준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시설에 대한 이해력 향상

- 충청남도(4개시) : 충남보건연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등 지역 연구소를 방문하여

국가(충청남도)가 지역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수행 중인 노력에 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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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2019) 지방자치단체 협력‧갈등관리 업무 편람



부록

부록 1 설문조사지 (2건)

부록 2 게재논문 (2건)

부록 3 학술대회 발표초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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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조사지 1 : 주민 의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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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조사지 2 : 담당자 의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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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게재논문 1 :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 21년도 3월호(17권 1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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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게재논문 2 : 한국대기환경학회 21년도 8월호(37권 4호) 게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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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학술대회 발표초록 1 : 2021년도 한국분석과학회 춘계학술대회(이선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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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학술대회 발표초록 2 : 2021년도 한국분석과학회 춘계학술대회(김종범)



주        의

1. 이 보고서는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시행한 연구개발사업의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시행한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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