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ᄋ 중부권 시범지역에 대한 대기환경 수준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 분석

ᄋ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를 기반으로 한 PM2.5 및 주요 오염물질에 대한 상세분석

ᄋ 집중측정 현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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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대기측정망 자료 분석결과 제시

 - 중부권 측정/분석 데이터 종합 해석결과 제시

 - 중부권 대기환경 개선 정책과 개선효과 분석 및 맞춤형 개선정책 제시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500자 내외)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포함)

ᄋ 세부총괄에서 최종목적으로 제시한 초미세먼지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발생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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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구분
중심분야 관련분야1 관련분야2 관련분야3 관련분야4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국가과학기술표

준분류
EH0102 50 % EH0103 50 % % % %

국가과학기술표

준분류

(적용분야)

X09 100 % % % % %

과학기술

분야분류
G13403 40 % G13402 30 % G30903 30 % % %

6T

기술분류
050111 100 % % % % %

NTRM

분류
B030301 100 % % % % %

원천기술

개발분야
0711 100 % % % % %

<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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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등급 분류

(선택)

보안 일반

N Y

결정 사유
연구책임자 의견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보안과제 해당없음 보안과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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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년도 연구개발 실적

1.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항목별 성과

1-1. 연구개발 목표 

최종목표  o 중부권 대기오염물질 분포 특성 조사와 PM2.5와 주요 오염물질의 특성 조사

세부목표

 1. 시범지역에 대한 대기환경 수준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 분석

 2.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를 기반으로 한 PM2.5 및 주요 오염물질에 대한 상세분석

 3. 중부권 북부 해안과 내륙 지역에 대한 집중측정 현장 지원

 4. 측정분석 기관 지역내 기여도 추정

 5. 대기환경 개선효과 분석 및 맞춤형 정책 제안

 6. 지역내 연구결과 확산

연차별목표

 o 1차년도 : 중부권 시범지역 협력체계 구축 및 측정소 데이터 분석

 o 2차년도 : 측정/분석데이터에 기반한 PM2.5와 주요 오염물질의 기여도 분석

 o 3차년도 : 중부권 대기환경 개선정책 추진효과 분석 및 정책 방향 제시

1-2. 평가항목별 성과

평가항목
가중치

(%)

관련

세부목표
연차

연차별 목표 

(조건/환경)
실적요약 관련증빙

중부권 시범지

역 기초자료 

및 AQMS 데

이터 분석

10 1 1차년도

·중부권 시범지역 

일반현황, 배출

량, 개선정책관련 

조사 자료 제시

·중부권내 시범지역(당진, 

아산, 세종)을 대상으로 일

반현황 자료조사 및 제시

1

중부권 시범지

역의 PM2.5 및 

주요 오염물질 

특성 분석

30 2, 1차년도
·충청권 대기환경연

구소 분석자료 제시

·2021~2022년 측정자료를 

대상으로 지역특성 분석자

료 제공

2

집중측정 지원 10 3 1차년도

·집중측정망 현장

지원 및 분석자료 

제시

·당진과 아산대상 가을철 

측정 수행 중

·2차년도에 겨울, 봄, 여름

철 측정 수행 예정

3

측정분석 데이

터 기반 기여

도 추정

20 4 1차년도

·중부권 지역별 

PM2.5 특성 분석 

자료 제시

·충남도 지역 내 PM2.5 성

분측정망 자료 분석 및 특

성 분석자료 제시

4

대기환경 개선

효과 분석 및 

맞춤형 정책 

제안

20 5 1차년도

·지역별 대기측정망 

자료 분석결과 제

시

·마을대기측정망 등 중부권 

내 측정망 자료분석 및 지

역별 특성 분석 자료 제시

5

연구결과 확산 10 6 1차년도 · 국내논문 1편

·게재논문 3편(KCI 2건, 

SCI 1건 심사 중)

·학술대회 발표 2건

6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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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결과 

2-1.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결과

2-1-1. 중부권 시범지역 일반현황, 배출량, 개선정책 관련 조사 (증빙 1)

 1) 중부권 시범지역(당진, 아산, 세종)에 대한 현황 분석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 조사

   - 충청남도는 대형배출사업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곳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단지

의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큰 비율을 차지함

   - 세종특별자치시는 과거 충청남도의 한 개 군(연기군)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었으며, 행정과 

기존 농업이 주요 산업인 도시임

   - 최근 5년간 CAPSS 배출량을 살펴보면 2016년 충청남도는 경기도에 이어 전체 배출량 2위를 차

지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는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17위를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충청남도의 자발적 협약 및 저감노력, 정책추진 효과로 인해 2018년과 2019년도에는 경

상북도에 이어 전체 3위로 한계단 하락한 뒤,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경기도, 전라남도, 경삭북

도에 이어 전체 4위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세종시의 경우 자체적인 배출량이 워낙 적고 특별한 배출원이 없다보니 세종시로 편입된 이래 배

출량 17위를 고수 중에 있음

  ○ 인구변화

   - 전국이 인구감소 추이에 있는 것에 반해 3개 지역 모두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20년간 세

종은 441%, 아산 177%, 당진 142%의 증가

   - 하지만 1가당 인구수는 세종이 3.0에서 2.5로, 아산이 2.9에서 2.4로, 당진이 3.0에서 2.2로 급

겹한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가구당 인구수가 감소추세에 있어 소비 및 생활패턴이 바뀌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한 정책 

반영이 필요해 보임

 ○ 주택활용 현황

   - 세종시는 신도시 개발에 따라 지속적인 건설로 주택 수의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

히 공동주택(아파트)의 비율이 높음(86.4%)

   - 당진과 아산의 경우 2015년 이후 산정방법 변경에 따라 주택산정량이 감소로 나타남

   - 아산시는 2015년 이후 다가구 주택을 통계에서 제외하였고, 기준ᄂ년 대비 아파트 213% 증가, 

연립주택 37% 감소

   - 당진시는 2016년 이후 통계방식을 변화하였고, 그 결과 아파트 196%, 다가구주택 257% 증가

   - 전반적으로 아파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파트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의 형태를 보이며, 

주택보급율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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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구조

   - 세종, 당진, 아산 모두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 모두 증가추세에 있음 → 인구증가와 같은 맥락

   - 세종 : 공공행정, 국방등(15.5) > 제조(14.6%) > 교육서비스(11.2%) > 도소매(9.0)%

   - 당진 : 제조(34.5%) > 건선(11.4%) > 도소매(9.2%) > 숙박/음식(7.1%) > 사회복지(6.5%)

   - 아산 : 제조(50.8%) > 도소매(8.2) > 숙박/음식(6.5%) > 교육서비스(5.9%) > 사회복지(5.6%)

   - 지역 인구증가 이유 : 세종→공공기관 이전 / 당진,아산→제조업(현대제철, 삼성디스플레이 등)

   - 세종은 4명 이하 소규모사업장이 전체 85% 차지, 당진과 아산은 골고루 분포

 ○ 도로/비도로 차량

   - 3개시 모두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추세 : 세종 330%, 당진 139%, 아산 145% (기준년도/최근)

   - 승용차(75.5~87.8%) > 화물차(9.7~20.3%) > 승합차(2.5~3.5%) > 특수차(0.3~1.1%)

   - 인구수당 승용차 등록대수 : 세종(3.3→2.4), 당진(1.3→1.0), 아산(3.2→2.4명)

   - 농기계 등록대수 감소 → 농업인구 감소(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 육식위주의 소비패턴 변화)

   -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비도로(건설, 농업)분야 친환경 교체사업 추진 → 추진실적 미비

   - 자동차 대비 배기량 크고 등록대수 적지 않음 → 구체적인 계획과 개선효과 분석 필요

 ○ 기후특성

   - 강수량 : 전반적으로 증감을 반복하며, 연간 강수량 편차가 크게 나타남 → 기후변동성 증가

   - 평균풍속 :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 세종(1.6 m/s), 당진(2.1 m/s), 아산(1.4 m/s)

   - 평균풍소 감소로 인해 확산·희석력 감소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및 지속력 증가

   - 해안 접근성이 큰 당진이 내륙에 위치한 아산, 세종보다 풍속이 빠르게 나타남

   - 평균기온 : 당진, 아산은 일정, 세종은 0.4℃ 증가

   - 14년간 평균온도 : 세종 13.1℃, 당진 12.1℃, 아산 12.3℃ → 해안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증가

   - 최고극값-최저극값 : 세종 43.0→48.6℃, 당진 41.4→45.9℃, 아산 44.4→48.5℃ / 편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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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 분석자료 제시 (증빙 2)

 1)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 자료 분석(2021년-2022년)

  ○ PM2.5 농도 시계열 분석

   -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에서 생산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기간(2021년-2022년) 동안의 일평균 

PM2.5 농도 시계열을 분석함

   - PM2.5의 연중 농도 변화는 일반적인 패턴인 겨울철과 봄철(12월-3월)에 높은 농도를 나타냈고, 

여름철과 가을철(6월-10월)에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가 나타남

   - 연 평균 PM2.5 농도는 2021년(23.4±18.2 ㎍/m3)에 비해 2022년(21.9±15.5 ㎍/m3)에 소폭 감

소함

  ○ PM2.5 대기환경 기준에 따른 일 수 분석

   - 대기환경 기준에 따른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비율을 연도별로 분석함

   - 2021년 기준, 좋음(39%), 보통(42%), 나쁨(17%), 매우 나쁨(2%)로  PM2.5 농도 35 ㎍/m3이하

의 비율이 81% 이며, 2022년 기준, 좋음(40%), 보통(41%), 나쁨(18%), 매우 나쁨(1%)로 2년

간의 대기환경 기준 일 수는 큰 변화가 없었음

   - 연도간 PM2.5의 평균 농도 차이는 존재하나, 나쁨 일수 등의 발령조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분석됨

  ○ PM2.5 화학성분 분석

   -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에서 분석된 PM2.5 성분 자료를 활용하여 PM2.5 화학 성분에 대해 연도, 

계절별로 분석함

   - 성분에 따라 탄소성분(OC, EC), 이온성분(NO3
-, SO4

2-, NH4
+, Other ions), 금속성분(Crustal 

metal, Trace metal), 그 외(Unidentified)로 구분함

   - 2021년 평균 PM2.5 화학 성분 비는 Unidentified를 제외하면, NO3
-의 비율이 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OC(16%), SO4
2-(11%), NH4

+(1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22년 평균 PM2.5 화학 성분 비는 Unidentified를 제외하면, OC와 NO3
-가 17%로 동일하게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SO4
2-(11%), NH4

+(10%)로 PM2.5 화학성분에서 연도간의 차이가 상

이하게 발생하지 않음

   - 계절별 PM2.5 화학 성분 비 변화로는 2021년과 2022년에 동일하게 겨울철과 봄철에는 NO3
-의 

비율이 증가하고 여름철에는 SO4
2-의 비율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패턴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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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성분, 탄소상분 간의 상관성 분석

   - 이온성분의 상관분석에는 SO4
2-와 NO3

-의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일반적으로 NO3
-의 농도가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농도 시기에는 PM2.5의 성분 중 NO3
- 비율이 더 높게 증가하여, 고농도 시기에는 NO3

-가 

PM2.5 생성에 더 크게 관여하는 것으로 분석됨 

   - 탄소성분의 상관분석에는 OC와 EC의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일반적으로 OC의 농도가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EC는 1차 배출의 지시자, OC는 2차 배출의 지시자로 알려져 있음

   - 탄소성분의 상관분석에서는 이온성분과는 다르게 고농도 시기에서도 OC와 EC의 배출이 균등하

게 나타남

   - 충청도의 PM2.5의 생성에는 1차 배출과 2차 배출이 모두 영향을 일정하게 주는 것으로 분석됨

  ○ 풍속과 PM2.5 간의 상관성 분석

   - 풍속과 PM2.5 간의 상관성 분석을 위해 저농도 구간(PM2.5 <= 35㎍/m3)과 고농도 구간(PM2.5 > 

35㎍/m3)으로 나누어서 각각 분석함

   - 일반적으로 풍속이 강해지면 대기오염 물질은 희석과 확산에 의해 농도가 낮아지는 일반적인 패

턴이 나타남

   - 저농도 구간에서는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PM2.5 농도가 감소하는 일반적인 패턴이 나타남

   - 반대로, 고농도 구간에서는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PM2.5 농도가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남

   - 고농도 구간에서는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외부 유입에 따른 농도 상승이 반영되어 PM2.5가 상승 

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충청권 지역은 고농도 시기에 내부 배출뿐만 아니라 외부 배출에도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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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집중측정망 현장지원 및 분석자료 제시 (증빙 3)

 1) 시범지역 측정을 위한 업무협의

  ○ 사업의 목적과 추진과정에 필요한 협조요청, 추후 데이터 공동활용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 진행

   - 일시 : 2023년 4월 3일~4일

   - 장소 :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및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

   - 참석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충남연구원(CNI),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중부권 미세

먼지관리센터(공주대),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 아산시청, 당진시청

  ○ 참석자

   - 4월 3일 (월) : 김경환 선임연구원 외 10명

   - 4월 4일 (화) : 김경환 선임연구원 외 10명

 2) 시범지역 현장 조사

  ○ 시범지역 대상 PM2.5의 물리화학적 성분 조사

   - 목적 : 배출원(당진)과 영향지역(아산)지역에 대한 계절별 PM2.5 특성 분석

   - 측정위치 : 당진(송산면측정소, 현대제철 인접지역), 아산(아산시청 옥상)

  ○ 측정항목

   - PM2.5 대상 중량농도, 중금속, 탄소성분, 이온성분, SEM 이미지 분석

  ○ 측정장비 : PM2.5 측정장비 2대씩

  ○ 가을철 측정기간 : 2023년 10월 17일(화) ~ 2023년 11월 30일(목) 예정

  ○ 협조기관 (무상임대)

   - 당진 : 당진시청, 충남보건연, 송산2 하폐수종말처리소

   - 아산 : 아산시청

  ○ ML을 활용한 주변지역 오염도 조사관련 협조 요청

   - 고정측정 위치 대상으로 이동관측(스크린 테스트)를 위한 자리 협조

   - 그 외 지역 내 주요오염원에 대한 위치선정 및 협조 요청

  ○ ML 이동관측 경로 확인

   - 당진 : 현대제철소 인근 지역

   - 아산 : 1안) 아산시청 인근, 2안) 유원대 인근, 3안) 아산보건소 인근

   - 아산시청의 경우 현재 측정경로에 대한 협의 중

  ○ 겨울철 측정 : 2024년 2월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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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중부권 지역별 PM2.5 특성분석 자료 제시 (증빙 4)

 1) 충청권 주요 국가 측정망 현황 및 중기적 농도 추이

  ○ 대기측정망 정보

   - 당진시 (2개소) : 난지도리(폐쇄)→당진시청사(이전), 정곡리(폐쇄)→송산면(이전)

   - 아산시 (6개소) : 모종동, 배방읍, 도고면, 둔포면, 인주면, 송악면(2022년 12월 설치, 자료없음)

   - 세종시 (4개소) : 신흥동, 아름동, 한솔동, 부강면, 전의동(2022년 12월 설치, 자료없음)

   - 기타 :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서산), 종관기상관측소(서산)

  ○ 세종 : 별다른 배출원 없이 O3을 제외한 환경기준물질 대부분 감소 추세

   - SO2 :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농도는 3~4 ppb 유지 중, 4개 측정소 농도 모두 유사

   - NO2 :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세. 신흥과 부강의 농도감소 뚜렷

   - O3 : 농도 지속 증가추세. 아름(33 ppb)>신흥(32 ppb)>한솔(31 ppb)>부강(28 ppb)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CO : 몇 년째 세종 전역에서 0.5 ppm 수준으로 유지 중

   - PM10 : 신흥과 아름동은 감소추세, 부강은 유지, 한솔은 증가추세로 확인됨

   - PM2.5 : 소폭이긴 하지만 전 지역에서 연간 1~2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당진 : 제철소의 영향으로 송산면 측정소 농도 당진시청사 및 타 지역보다 높은 수준 유지

   - SO2 : 난지도리, 당진청사, 정곡리 모두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3~4 ppb를 유지하고 있으나 송산

면은 바로 앞 제철소 영향으로 6 ppb로 소폭 높은 수준을 나타냄

   - NO2 : 장기적으로 13~15 ppb 유지 중

   - O3 : 농도 지속 증가 추세. 당진시청과 송산면 지역 최신농도 유사(38, 39 ppb). 세종보다 높음

   - CO : 당진은 몇 년째 0.4 ppm으로 유지. 당진은 0.8 ppm에서 최근 0.5 ppm까지 감소

   - PM10 : 난지도리부터 당진시청사까지 농도 증감 반복, 당진시청사 세종과 유사한 수준(44 ㎍/㎥)

             송산면은 당진시청사 및 세종보다 10 ㎍/㎥정도 높은 수준 유지 (55 ㎍/㎥)

   - PM2.5 : 당진시청사는 감소추세, 송산면은 유지와 증감 반복

○ 아산 : 대부분이 당진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확인됨. 배출원 파악을 통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SO2 : 전 지역에서 3~4 ppb 수준 유지 중

   - NO2 : 도고면을 제외한 4개 지역에서 16~17 ppb 수준. 당진보다 낮고, 세종보다는 높음

   - O3 : 농도 지속 증가 추세. 세종보다 높고, 당진과는 유사한 수준

   - CO : 평균 0..4 ppm 수준으로 당진, 세종시 연평균(0.5 ppm)보다 소폭 낮은 수준

   - PM10 : 2021년 기준 지역평균은 47 ㎍/㎥으로 도고면 43 ㎍/㎥, 둔포면과 모종동 49 ㎍/㎥으로 

지역 내 약간의 농도차이가 확인됨

   - PM2.5 : 2021년 기준 연평균 27 ㎍/㎥으로 당진 26 ㎍/㎥, 세종 21 ㎍/㎥보다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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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지역별 대기측정망 자료 분석결과 제시 (증빙 5)

 1)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마을대기측정망 현황 및 농도 추이

  ○ 마을대기측정망 정보(2021년 1월 1일~2023년 4월 30일)

   -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4개 지역 38개 측정소 구축(당진: 발전소 기준 122~180°방향 37.1 km 

내 11개소, 보령은 반경 11.6 km 내 원형으로 12개소, 서천은 44~171°방향 3.4 km 내 5개소, 

태안은 63~245°방향 19.6 km 10개소)

   - 도시대기측정망과 동일한 측정기기(PM10, PM2.5, O3, NO2, SO2, CO)와 기상장비(온도, 습도, 풍

향, 풍속)를 운영하고 있으며, 1시간 간격으로 자료를 생산, 이격거리 3 km 이내 도시대기측정망

과의 PM2.5 correlation coefficient가 0.69~0.87 확인(5개 측정소 비교 자료)

  ○ 당진(11개소) : O3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기준물질은 도시대기측정망 대비 낮은 농도분포 확인

   - SO2 : 중흥 측정소는 송산면 측정소와 농도 경향성이 유사하며 연평균 농도가 가장 높음

   - NO2 : 0.009 ppm으로 유지, 보령, 서전치역보다 2~3 ppb 높은 농도치를 나타냄

   - O3 : 2021년도부터 매년 농도 증가 추세, 해안 인접지역 측정소에서 더 높은 것을 확인

   - CO : 2021년 대비 0.036 ppm 감소 후 도시대기와 유사한 농도 유지, 중흥 측정소만 증가

   - PM10 : 도시대기 대비 10.8 ㎍/㎥ 낮은 것을 확인, 일평균 9시, 16시 고점

   - PM2.5 : 2021년과 2022년 비슷한 농도 유지, 도시대기 대비 2.8 ㎍/㎥ 낮은 것을 확인

  ○ 보령(12개소) : 주요 도로, 항만 인근 측정소에서 NO2, PM10 농도가 높음

   - SO2 : 2021년부터 4 ppb 유지, 내륙 소재 측정소는 발전소 인근보다 1~3 ppb 낮은 것을 확인

   - NO2 : 도시대기보다 2 ppb 낮은 수준 확인. 항구 인접 측정소는 1.4배 높은 농도 유지

   - O3 :  2021년도부터 0.035 ppm 수준으로 유지 중

   - CO : 도시대기보다 0.03 ppb 높은 농도 수준으로 확인. 고남, 원산 측정소에서 남동,동풍 계열 

기상조건에서 CO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1.4~2.1배 높은 것을 확인

   - PM10 : 농도 감소 추세, 주요 도로와 인접한 주포 측정소에서는 높은 농도 수준 유지

   - PM2.5 : 2021년 대비 농도 유지, 전체 평균농도는 도시대기와 유사한 19.8 ㎍/㎥ 확인

  ○ 서천(5개소) : 2021년 하반기 신서천발전 시운전 이후 SO2와 입자상 오염물질 농도 증가 추세

   - SO2 : 농도 증가 추세, 2022년 도시대기 3 ppb보다 3배이상 높은 10 ppb 농도 수준을 나타냄 

연평균 농도는 중부권에서 가장 높은 당진 송산면 측정소(0.006 ppb)보다 4 ppb 더 높은 수준

   - NO2 : 9 ppb 수준으로 보령, 서전지역보다 2~3 ppb 높은 농도치를 나타냄 

   - O3 :  2021년과 동일한 농도 유지, 0.27~0.32 ppm 농도 수준 확인

   - CO : 도시대기보다 0.13 ppm 낮은 수준으로 유지. 

   - PM10 : 2021년 대비 1.0 ㎍/㎥ 증가, 2021년 표준편차가 2022년 대비 2배 이상 높음

   - PM2.5 : 2021년 대비 3.5 ㎍/㎥ 증가, 5개 측정소 모두 소폭 증가 추세

  ○ 태안(10개소) : CO를 제외한 5개 항목은 도시대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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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2 : 3 ppb로 유지 중, 도시대기 3개 측정소와 0.2~0.3 ppb 차이로 유사한 농도 수준 확인

   - NO2 : 소폭 감소 추세, 5~7 ppb 농도 수준으로 보령과 유사한 수준

   - O3 : 오존 농도 유지, 보령지역과 유사한 농도분포를 나타냄

   - CO : 0.62~1.05 ppm으로 도시대기보다 0.3 ppm 이상 높은 농도로 유지

   - PM10 : 2021년 대비 감소 추세, 발전소 소재 4개 지역 중 가장 농도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

   - PM2.5 : PM10과 달리 1.1 ㎍/㎥ 증가, 도시대기보다 농도 편차가 1.8배 큼

  ○ 이격거리별 PM2.5 농도분포 : 풍하지역 6 km 이내 PM2.5 측정소 농도차이는 2.2 ㎍/㎥ 이내

   - 당진 : 북서풍 조건(N:5,909) 풍하지역 4개 측정소(교로, 원당, 통정, 운산) PM2.5 농도분포는 3

번째 측정소인 통정 측정소까지는 0.5 ㎍/㎥의 농도 차이 확인, 운산 측정소는 3개 측정

소보다 1.1 ㎍/㎥ 더 높은 농도를 확인

   - 보령 : 북서풍 조건(N:5,119) 풍하지역 3개 측정소(오포, 죽정, 남포) PM2.5 농도 분포는 이격거

리별로 15.1 ㎍/㎥, 16.1 ㎍/㎥, 15.9 ㎍/㎥을 확인. 이격거리별 농도차가 작은 것을 확인

   - 서천 : 동풍 조건(N:5.412) 풍하지역 3개 측정소(내도둔, 홍원, 춘장대) 측정소별 농도차이가 0.9 

㎍/㎥ 이내로 확인

   - 태안 : 북풍 조건(N:4,942) 풍하지역 6개 측정소(방갈, 이곡, 반계, 대기, 산후, 평천)에서는 6 

km 이내 방갈 측정소부터 14.9 ㎍/㎥, 17.1 ㎍/㎥, 17.2 ㎍/㎥, 17.6 ㎍/㎥, 16.8 ㎍/㎥, 

14.5  ㎍/㎥로 확인. 이격거리가 가장 큰 평천 측정소에서 농도가 가장 낮은 것을 확인

  ○ 이격거리별 SO2 농도분포 : 발전소와의 이격거리가 작을 지역일수록 높은 농도 확인

   - 당진 : 북서풍 조건(N:5,909) 풍하지역 4개 측정소(교로, 원당, 통정, 운산) 3 ~ 4 ppb 확인

   - 보령 : 북서풍 조건(N:5,119) 풍하지역 3개 측정소(오포, 죽정, 남포) 오포 6 ppb, 죽정 2 ppb 

남포 3 ppb. 이격거리가 가장 가까운 오포 측정소에서 가장 높은 농도 확인  

   - 서천 : 동풍 조건(N:5.412) 풍하지역 3개 측정소(내도둔, 홍원, 춘장대) 내도둔 13 ppb, 홍원 

12 ppb, 춘장대 9 ppb로 3.4 km 이내에서 이격거리가 클수록 농도는 낮은 것을 확인

   - 태안 : 북풍 조건(N:4,942) 풍하지역 6개 측정소(방갈, 이곡, 반계, 대기, 산후, 평천)에서는 3~4 

ppb로 유사한 농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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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국내논문 작성 (증빙 6)

 1) 발전소에 의한 충남지역 영향 조사

  ○ 제목 :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오염도 영향 분석

   - 저자 : 김수향 외 9명

   - 투고저널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 키워드 : 석탄화력발전소, PM2.5, NO2, SO2, 충남

  ○ 주요내용

   - 석탄화력발전소는 충남지역 주요 배출원으로 전국 59기 중 절반에 가까운 29기가 충남지역에 운

영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제철소와 석유화학단지 등 대형배출시설에 대한 지역 내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본 연구에서는 2019년 배출량을 대상으로 당진, 태안, 보령에 위치한 발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BFM 및 SILs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 내 영향정도를 분석하고자 함

   - 모델링은 WRF-SMOKE-CMAQ 시스템을 활용하였고, 모델에 활용된 도메인은 동아시아부터 충

남지역까지 확대해가면서 최대 1 ㎞까지 범위를 설정하였음

   - 분석시나리오는 총 4개로 구분하였고, 시나리오 1부터 4까지 1은 당진화력발전의 배출량을 고려

하였을 때, 2는 태안, 3은 보령화력발전소를 각각 고려하였을때로 가정하였고, 마지막 4번 시나

리오는 3고 모두의 배출량을 고려하였을때로 정의하였음

   - SILs 방법은 EPA에서 대기모델링 결과에 규제기준 준수 여부 판단을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으

며, 국내의 경우 아직 관련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영향 여부를 판단하였음

   - 모델링 결과를 다양한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검증하였고, 검증결과 일부 기상모델에서 과대평가 

된걸로 나타났으나 최종적으로 지역 AQMS와의 검증에서 큰 무리없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나

타나 모델링 결과를 적용하여 검토하였음

   - 2019년 기준 CAPSS에서 제시한 모든 배출량을 고려하였을 때 PM2.5와 NO2, SO2 모두 당진과 

서산을 중심으로 고농도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당진과 서산이 충남지역 내 배출량의 

1, 2위를 차지하는 만큼 모사결과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시나리오를 반영한 SILs 영향검토 결과 NO2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

고, SO2의 경우 시나리오 4번에서 보령만 영향범위로 설정되었음

   - PM2.5의 경우 당진과 태안의 경우 단독으로는 영향이 미미하나 보령의 경우 단독으로도 보령, 예

산, 홍성이 영향범위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나리오 4를 적용할 경우 계룡, 금산, 

논산, 천안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영향범위 이내로 나타났음

   - 발전소가 위치한 보령, 당진, 태안 중 보령에 의한 충남 지역 내 영향이 확인된 반면, 당진, 태안

은 그 영향이 미미하게 나타났는데 보령의 경우 지역 내 기상조건이 해안에서 내륙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발전소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인근으로 확산되어 영향을 주는 반면, 태안과 당진은 내륙

에서 해안으로 빠져나가는 기류가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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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VOCs의 실시간 농도변화 특성

  ○ 제목 : Temporal-Spatial Characteristic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near 

Petrochemical Industrial Complex using PTR-ToF-MS

   - 저자 : 김종범 외 11명

   - 투고저널 : TOXIC (IF 4.5)

   - 키워드 : PTR-ToF-MS, VOCs, Hazardous, Petrochemical industrial complex, Benzene, 

1,3 Butadiene

  ○ 주요내용

   -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울산, 여수와 함께 국내 3대 주요석유화학단지로 VOCs를 포함한 HAPs, 

POPs 등 다양한 유해대기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 중요함

   - 지금까지 기술의 한계로 고체흡착관에 흡착 후 기기분석을 통한 정량화 방식은 실시간으로 방출

되고 희석 확산되는 VOCs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지역적 오염도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최근 다양한 개별 VOC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측정장비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이를 이동차량에 탑재하여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 지역에 대한 시공간분포를 확인

하였음

   - 측정은 2021년 7월 19일부터 26일까지 수행하였고, 하루를 3개 구간(새벽, 0시~8시/오전, 8

시~18시/오후, 18시~24시)으로 구분하여 연속측정하였음

   - 측정장비는 VOCs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PTR-ToF-MS를 활용하였고, 측정구간은 기존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여 대죽1리 마을회관을 거점으로 총 18개 구간으로 분류하여 이동관측함

   - 관측기간 지역적 기상조건 분석을 위해 대산항에 위치한 AWS의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측정기간 

주풍은 북풍 또는 북서풍으로 평균온도 24.8±0.7℃, 상대습도 74.9%로 나타났음

   - 1회 측정은 1시간20~30분간 이동관측 후 점검 및 휴식 30분으로  총 2시간이 소요되었고, 하루 

12회 반복측정하였음. 측정결과 0시부터 8시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8시 이후 일 중 최대

농도를 보이고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음

   - 이동관측을 진행한 날 중 일 24시간 자료가 다 수집된 23~25일에 대해 VOCs 개별성분비를 검

토한 결과 일간 농도차이는 확인되었지만 오염물별 구성비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구간별로는 11번 구간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는데, 이 부근 중간에 쓰레기매립장이 위치해 

있는데 사전 연구결과에서도 이 지역에서의 벤젠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이지역에 대한 정밀 분석과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본 연구에서 VOCs의 시공간분포 검토에 앞서 AQMS를 대상으로 지역 오염도를 분석하였는데 타 

일반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농도를 보였음. 이는 해당지역의 주요 배출물질이 일반 대기환경기준

물질이 아니라 VOCs라는 특수한 물질이기 때문으로 판단됨

   - 대형배출시설의 경우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나 여기서 나오는 물질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측정소를 운영할 근거가 부족하여 향후 대형배출시설 맞춤형 측정소 운영을 위한 운영지

침 또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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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추진 일정 실적

1차년도

개발내용

추진 일정 
책임자

(소속기관)
비고

(변경사유 등)1 2 3 4 5 6 7 8 9 10 11

중부권 시범지역 기초자료 조사
황규철

(충남연)

지역 측정망 데이터 협력체계 
구축

이상신
(충남연)

지역별 대기측정망 자료 분석
윤종주

(충남연)

중부권 북부 해안과 내륙지역 
집중측정 지원

김종범
(충남연)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 자료 
분석

황규철
(충남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지역 
별 PM2.5 성분특성 분석

박세찬
(충남연)

중부권 지역별 PM2.5 특성 분석
김종범

(충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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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차년도 연구개발 계획

1.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항목

1-1. 연구개발 목표

최종목표  o 중부권 대기오염물질 분포 특성 조사와 PM2.5와 주요 오염물질의 특성 조사

세부목표

 1. 시범지역에 대한 대기환경 수준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 분석

 2.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를 기반으로 한 PM2.5 및 주요 오염물질에 대한 상세분석

 3. 중부권 북부 해안과 내륙 지역에 대한 집중측정 현장 지원

 4. 측정분석 기관 지역내 기여도 추정

 5. 대기환경 개선효과 분석 및 맞춤형 정책 제안

 6. 지역내 연구결과 확산

연차별목표

 o 1차년도 : 중부권 시범지역 협력체계 구축 및 측정소 데이터 분석

 o 2차년도 : 측정/분석데이터에 기반한 PM2.5와 주요 오염물질의 기여도 분석

 o 3차년도 : 중부권 대기환경 개선정책 추진효과 분석 및 정책 방향 제시

1-2. 평가 항목의 차년도 목표 

평가항목
가중치

(%)

관련

세부목표
연차 연차별 목표 (조건/환경)

중부권 시범지역 기초자

료 및 AQMS 데이터 분

석

10 1
1차년도

·중부권 시범지역 일반현황, 배출량, 개선정책관

련 조사 자료 제시

2차년도 ·중부권 시범지역 연계 분석 자료 제시

중부권 시범지역의 

PM2.5 및 주요 오염물질 

특성 분석

30 2

1차년도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 분석자료 제시

2차년도
·PM2.5와 주요 오염물질에 대한 지역별 배출원과 농도

간 상관성 분석결과 제시

집중측정 지원 10 3

1차년도 ·집중측정망 현장지원 및 분석자료 제시

2차년도
·중부권 북부 해안과 내륙지역에 대한 집중측정 분

석자료 제시

측정분석 데이터 기반 

기여도 추정
20 4

1차년도 ·중부권 지역별 PM2.5 특성 분석 자료 제시

2차년도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 PM2.5 및 주요 오염물질 데

이터 기반 기여도 분석 결과 제시

대기환경 개선효과 분석 

및 맞춤형 정책 제안
20 5

1차년도 ·지역별 대기측정망 자료 분석결과 제시

2차년도 ·중부권 측정/분석 데이터 종합 해석결과 제시

3차년도
·중부권 대기환경 개선 정책과 개선효과 분석 및 맞춤

형 개선정책 제시

연구결과 확산 10 6
1차년도 · 국내논문 1편

2차년도 · SCI 논문 1편(JCR 25% 이내)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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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내용, 방법, 추진체계 및 일정

2-1. 연구개발 내용, 방법 및 추진체계

중부권 대기질 현황자료 측정/분석

중부권 대기질 현황정보 
생산 및 분석

충청권 PM2.5 상세정보 
제공

충남지역 AQMS데이터 및 
PM2.5 화학성분 제공

충남연구원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중부권 PM2.5 생성원인 분석 및 정책추진 방향성 검토

중부권 초미세먼지 발생 특성 
및 생성기작제시

지역 맞춤형 개선정책 제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충남연구원

중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2-2. 추진 일정 계획

2차 년도

추진내용
추진일정 책임자

(소속기관)1 2 3 4 5 6 7 8 9 10 11 12

중부권 시범지역 연계분석
박세찬

(충남연구원)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 PM2.5 
데이터 기반 기여도 분석

황규철
(충남연구원)

중부권 시범지역 집중측정 지원
황규철

(충남연구원)

아산산/당진 등 시범지역에 
대한 주요 배출원 특성 조사

김종범
(충남연구원)

주요 오염물질 배출원 기반 
기여도 추정

이가혜
(충남연구원)

PM2.5와 주요 오염물질에 대한 
지역배출원과 농도간 특성 분석

이은희
(충남연구원)



- 15 -

3. 참여인력 계획

3-1.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참여현황

구분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소속부서명 직급(직위) 최종학위 전공

1위탁 연구책임자 김종범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선임 박사 환경공학

1위탁 참여연구원 박세찬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선임 박사 환경공학

1위탁 참여연구원 이가혜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주임 석사 환경공학

1위탁 참여연구원 황규철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주임 석사 대기과학

1위탁 참여연구원 이은희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주임 석사 법학

4. 연구개발비 집행계획

4-1.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양식A611

비목 세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2023 2024 2025

직

접

비

인

건

비

내부

인건

비

미지급 12,234 17,169 29,403

지급

(A)

현금 57,194 48,962 18,000 124,156

현물

외부

인건

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학생 인건비(D)

인건비 소계(E=A+B+C+D) 57,194 48,962 18,000 124,156

연구시설‧
장비비(F)

현금
일반 4,000 2,800 6,800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

(G)

현금 15,064 16,000 800 31,864

현물

연구재료비

(H)

현금 9,552 17,500 27,052

현물

연구수당(I)

위탁연구개발비(J)

직접비 

소계(K=E+F+G+H+I+J)
85,810 85,262 18,800 189,872

간접비(L) 4,190 4,738 1,200 10,128

(간접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비 총액(M=K+L) 90,000 90,000 20,00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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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참여인력 상세내역

1) 내부인건비

(단위: 천원)

양식A401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직위) 신규채용여부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구분

국가연구자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계상률(%) 참여개월수 총액

연구책임
김종범 충남연구원 선임급 N 2024.01.01 2024.12.31 미지급

1093 6996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대한민국 5,362 10 % 12 6,434

공동연구
박 세찬 충남연구원 선임급 N 2024.01.01 2024.12.31 미지급

1149 0666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대한민국 5,362 10 % 12 6,434

2)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양식A612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직위) 신규채용여부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구분

국가연구자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계상률(%) 참여개월수 총액

연구보조
이가혜 충남연구원 주임급 N 2024.01.01 2024.12.31 미지급

1180 8069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대한민국 3,584 10 % 12 4,300

연구보조
황규철 충남연구원 주임급 N 2024.01.01 2024.12.31 지급

1180 3190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대한민국 3,584 94 % 12 40,360

연구보조
이은희 충남연구원 주임급 N 2024.01.01 2024.12.31 지급

1276 3860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대한민국 3,584 20 % 12 8,602

3) (비영리기관만 작성)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 해당없음

5. 연구에 활용 예정인 주요 장비 현황

보유 기관 연구 시설ᆞ장비명 수량 용도
보유여부

(확보방안)

활용도

(필수여부)
시기

충남연구원 PM2.5 측정장비 2 대기질 측정 기보유 필수 전기간

충남연구원 PM2.5 측정장비 2 대기질 측정 미확보(임차) 필수 전기간

충남연구원 마이크로발란스 1 대기질 측정 기보유 필수 전기간

충남연구원 유량보정장비 2 대기질 측정 기보유 필수 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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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당초 연구계획 대비 주요 변경사항

1. 전년도 실적 부분

※ 해당없음

2. 차년도 계획 부분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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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목록 ]

구분 목록 제출여부 (Y/N)

첨부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증빙 Y

첨부2  연구성과 요약본 Y

첨부3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Y

첨부4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N

첨부5  [해당 시] 청년 의무채용 관련 실적 N

첨부6  [보완용]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 ․ 보완 대비표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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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증빙

평가주안점
가중치

(%)

관련

세부목표
연차

연차별 목표 

(조건/환경)
실적요약 관련증빙

중부권 시범지

역 기초자료 및 

AQMS 데이터 

분석

10 1 1차년도

·중부권 시범지역 일

반현황, 배출량, 개

선정책관련 조사 자

료 제시

·중부권내 시범지역(당

진, 아산, 세종)을 대

상으로 일반현황 자료

조사 및 제시

1

중부권 시범지

역의 PM2.5 및 

주요 오염물질 

특성 분석

30 2, 1차년도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 

분석자료 제시

·2021~2022년 측정자

료를 대상으로 지역특

성 분석자료 제공

2

집중측정 지원 10 3 1차년도
·집중측정망 현장지원 

및 분석자료 제시

·당진과 아산대상 가을

철 측정 수행 중

·2차년도에 겨울, 봄, 

여름철 측정 수행 예

정

3

측정분석 데이

터 기반 기여도 

추정

20 4 1차년도
·중부권 지역별 PM2.5 

특성 분석 자료 제시

·충남도 지역 내 PM2.5 

성분측정망 자료 분석 

및 특성 분석자료 제

시

4

대기환경 개선

효과 분석 및 

맞춤형 정책 제

안

20 5 1차년도
·지역별 대기측정망 자

료 분석결과 제시

·마을대기측정망 등 중

부권 내 측정망 자료

분석 및 지역별 특성 

분석 자료 제시

5

연구결과 확산 10 6 1차년도 · 국내논문 1편

·게재논문 3편(KCI 2

건, SCI 1건 심사 중)

·학술대회 발표 2건

6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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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관련증빙 명

1 2-1-1. 중부권 시범지역 일반현황, 배출량, 개선정책 관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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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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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지역의 도로/비도로 차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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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관련증빙 명

2 2-1-2.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 분석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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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3.4±18.2 g/m3) 2022(21.9±15.5 g/m3)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 PM2.5 농도 시계열 및 대기환경 기준 일수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 PM2.5 화학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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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성분, 탄소성분 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

풍속과 PM2.5 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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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관련증빙 명

3 집중측정망 현장지원 및 분석자료 제시

4월 3일(충남보건환경연구원) 4월 4일(충청권대기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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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지역(당진, 아산) 현장조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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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관련증빙 명

4 중부권 지역별 PM2.5 특성분석 자료 제시

금산군

태안군

당진시

아산시 천안시

청양군

부여군
논산시

계룡시

서천군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공주시

세종시

서산시

중부권 주요 측정망 정보

AQMS 데이터 기반 중기 농도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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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관련증빙 명

5 2-1-5. 지역별 대기측정망 자료 분석결과 제시 (증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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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관련증빙 명

6 2-1-6. 국내외논문 작성

한국대기환경학회 투고 (2023. 11월 투고)

Toxic (IF 4.6) 심사 중(1차 답변서 제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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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연구성과 요약본

가. 논문게재 성과 :

게재
연도 논문명

저자명
학술지명 Vol.(No.)

국내/국
외

구분

SCI
구분

(Y/N)
Impact 
Factor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2023

Temporal-Spatial 
Characteristic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near Petrochemical 
Industrial Complex 
using PTR-ToF-MS

김종범 박덕신

김정호, 
김경환, 
황규철, 
박세찬, 
이가혜, 
노수진, 
이선엽, 
조민철, 
윤수향, 
이주연, 
이재영

Toxic 심사 중 국외 Y 4.6

2023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오염 영향 

분석
김수향 김종범

박세찬, 
황규철, 
이가혜, 
최영남, 
이상신, 
김윤겸, 
김정호, 
노수진

한국대기
환경학회

지
심사 중 국내 N 1.3

나. 학술회의 발표 실적 :

국내/국외
구분

발표일
(YYYY.MM.DD) 학술회의명 발표 제목 발표자 개최국

국내 2023.10.27 한국대기환경학회 
정기학술대회

2021-2022년 충남 PM2.5의 계절변화 
및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황규철 대한민국

국외 2023.09.07. EAC 2023
 A Study on the Prediction of 

Future PM2.5 Concentration Using 
Contributing Material Data 

박세찬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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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 성과 :

(1) 출원특허

       ※ 해당없음

(2) 등록특허

       ※ 해당없음

라. 기술료 징수 현황 :

       ※ 해당없음

마. 사업화 현황 :

       ※ 해당없음

바. 인력교류 성과

(1) 국내연구자의 해외 유출에 따른 인력교류 성과 (국내→해외 교류성과)

구분1) 상대국 상대기관명 기간
(YYYY.MM～YYYY.MM)

해당연구자 장/단기
구분

비용3)

(단위:천원)국적 성명 학위2) 전공
학회참석 스페인 EAC 2023.09.03.-09.08 대한민국 박세찬 박사 환경공학 단기 6,710

(2) 해외연구자의 국내 유입에 따른 인력교류 성과 (해외→국내 교류성과)

       ※ 해당없음

사. 국제화협력 성과

(1) 기술무역 성과 :

       ※ 해당없음

(2) 학술회의 개최 성과 :

       ※ 해당없음

(3) MoU 체결

       ※ 해당없음



- 32 -

(4) 각종 수요조사

       ※ 해당없음

아. 기타 성과

(1) 수상실적

       ※ 해당없음

(2) 산업기술인력 양성 성과 :

       ※ 해당없음

자. 경제사회 파급효과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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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2. 연구개발 결과의 기대효과

ㅇ 세부총괄에서 최종목적으로 제시한 초미세먼지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발생기작 규명

의 기초자료 생산

ㅇ 중부권 북부 해안과 내륙지역에 대한 지역별 특성자료 확보 가능

ㅇ 실시간 첨단장비를 활용한 지역 실측 자료 생산과 이를 활용한 기여도 분석결과 적용

ㅇ 충청남도 대기환경 개선계획 추진에 따른 개선효과 파악을 위한 측정자료 제공

구분 기대 효과

기술적 측면

§ 환경개선을 위한 신규기술개발을 통한 환경산업 경쟁력 향상

§ 뒤쳐진 중부권 환경연구 인프라 활성화를 통한 지역 연구진의 
연구역량 강화

§ 지역기반 연구원(충남연구원,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의 협력연구를 통한 지
역 연구 네트워크 구축

§ 충청남도의 대기환경과련 기초 정보DB 구축 및 도 및 기초지자
체의 개선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

§ 2020년부터 추진 중인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정책의 실효성 검
토와 지역 맞춤형 개선대책 제안

경제적 산업적 측면

§ 대기환경개선 계획 수립시 우선관리 물질 및 분야 설정을 통한 
기회비용의 활용성 극대화

§ 주요 개선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환경산업에 대한 투가기회 증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