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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1999,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utilizing the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CAPSS) to assess 
and establish for air quality management based on the quantification of domestic air pollutant emissions. CAPSS categorizes 
nine air pollutants released within the area into point, area, and mobile sources, and proceeds to calculate their emissions. This 
process relies on scientific calculation methods, which take into account factors such as the raw materials utilized in each region, 
activity data, and emission factors. As a result of the recent modification in the calculation methodology, CAPSS has undergone 
an upgrade from version 5 to version 6, necessitating a comprehensive comparative analysis. Hence,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emission characteristics of each city and county within Chungcheongnam-do, a region known for its concentration 
of major domestic large-scale discharge facilities, in light of both the previous and revised CAPSS. Specifically, 
Chungcheongnam-do hosts the nation’s largest coal-fired power generation belt, spanning across Dangjin, Taean, Boryeong, 
and Seocheon in the northwest. Furthermore, the area houses the Seosan (Daesan) Petrochemical Complex, which is 
acknowledged as one of the nation’s three largest petrochemical complexes. It is located between Dangjin and Taean. To 
effectively address air quality management, it is crucial to analyze the multifaceted sources of emissions and establish tailored 
emission reduction policies for each region. However, the current approach of implementing nationwide management 
measures by dividing the country into four regional zones raises concerns regarding its effectiveness. In the case of 
Chungcheongnam-do, it is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based on emission characteristics: energy industry, urban-rural mixing, 
and agricultural production types. In order to achieve more impactful improvements in the future, it is imperative to propose 
customized polic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 emission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thus overcoming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current managemen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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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환경은 전 지구를 대상으로 모든 지역에 걸쳐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도 하고, 환경용량 안에서 스스로 정화시키기도 한다 

(Lee and Choi, 2007; Kim, 2001). 환경오염은 전달되

는 매체에 따라 대기, 수질, 토양 등으로 구분되며, 대

기오염은 개방된 계를 통해 전 지구적으로 이동 및 확

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Xu et al., 2021; Moran 

et al., 2013). 대기오염관리를 위한 주요 인자는 배출

량과 농도이다. 배출원으로부터 배출된 오염물질은 

대기 중에서 희석, 확산, 반응을 통해 유해성이 감소하

거나 혹은 증가할 수 있으며, 환경조건 (기상, 기후, 지

형)에 따라 해당 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Ha 

et al., 2017). 이러한 이유로 배출량에 대한 관리가 환

경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Yu, 

2022; Kim et al., 2018). 미국환경보호청 (United 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 EPA)은 국가 

배출원 인벤토리 (National Emissons Inventory, NEI)

를 1970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배출량을 산정해 

왔으며, 점오염원 (point sources)과 비점오염원 (non-

point sources), 도로배출원 (onroad sources), 비도로오

염원 (nonroad sources), 연소배출 (fire sources)로 구분

하고 있다. 현재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CO), 

초미세먼지 (particulate matter less than 2.5 µm, PM2.5)

를 포함하여 7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3 

년 단위로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U.S. EPA, 2023). 유

럽의 경우 유럽환경청 (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에서 1990년부터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EU 회원 

27개국을 대상으로 배출량을 조사하여 1년 단위로 보

고하고 있다 (EEA, 2023).

국내의 경우 환경부에서 대기정책지원시스템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CAPPS)이란 이름으로 

1999년부터 1년 단위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NAEIR, 2022a).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에 대

한 조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CAPSS

의 분류체계는 EEA의 European Monitoring and Eval-

uation Programme (EMEP)에서 개발한 CORe Inven-

tory Air Emissions (CORINAIR) 배출원 분류체계인 

Selected Nomenclature for Air Pollution 97 (SNAP 97)

을 기반으로 산정되고 있다 (NAEIR, 2022b). 2017년

까지 에너지산업 연소를 포함한 총 11개 항목에 대해 

산정하던 것을 2017년 이후 비산먼지와 생물성 연소

가 포함된 13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산정하고 있다. 

CAPSS는 대부분 활동도 자료나 원료사용량에 배출 

계수를 반영하여 배출량을 산정한다. 배출계수는 국내

에서 개발한 계수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외 국내

에서 아직 개발되지 못한 계수는 유럽의 SNPA 97이

나 미국의 air pollutant emissions factors 42 (AP-42)

를 적용하고 있다 (NAEIR, 2015). 배출계수는 배출량

을 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그 동안 다양한 연구

를 통해 계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져 왔으며 

(Lee et al., 2022; Kim et al., 2016a, 2014; Jin et al., 2014; 

Jung et al., 2012; Jang et al., 2011, 2009), 대기환경 개선

을 위한 정책수립과 대기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대기

질 예측을 위한 입력자료 등에 활용되고 있다 (Choi et 

al., 2020).

한편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MOE)에서

는 2015년부터 반영된 배출량 산정방법 (version 5)을 

2023년 산정된 2020년 배출량부터 수정된 산정방법 

(version 6)을 도입하여 산정하고, 기존의 2016년부터 

2019년 자료 역시 수정된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재산정

하여 고시하였다. 개선된 산정방법에 따라 발전·산업 

부분은 제철소에서 사용되는 무연탄의 사용량 중복성

을 개선하고 누락된 배출원에 대해 배출량에 추가하였

으며, 수송의 경우 강화된 기준 (EURO 6)에 맞는 배출

계수 적용, 자동차 운행속도를 고려한 배출계수 세분

화, 기존에 누락되었던 CNG 버스나 화물 (특수) 차량

의 입자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이

처럼 수정된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라 2016년 대비 

202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PM2.5 16.1%, 황산화

물 (sulfur oxide, SOx) 42.5%, 질소산화물 (nitrogen 

oxide, NOx) 26.8%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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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E, 2023).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기오염물질 배 

출량은 정책추진의 근거자료 확보와 정책추진의 효과

분석에 활용되며 (MOE, 2023), 수정된 배출량에 따라 

각 지자체별 배출량 관리대책에도 많은 영향이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충남은 제철소와 석유화학단지, 

석탄화력발전소 등 다수의 대형배출시설이 있어 발

전·산업부분의 배출기여도가 높은 지역으로 (Lee et al., 

2021), 이들에 대한 배출량 재산정에 따라 정책 추진의 

목표와 방향을 재산정해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수정된 CAPPS를 기반으로 전국과 충남의 배출

량 변화 특징을 검토하고, 충남 내 포함되어 있는 15개 

기초지자체의 배출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 1  배출량 자료선정

전국과 충남, 그리고 충남에 포함되어 있는 15개 시

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을 위해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CAPSS를 기초자료로 활용하

였다. 활용기간은 2016년부터 최신자료인 2020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의 version 5와 6의 차이분석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부문별, 물질별 비교분석을 하

였고, 그 외 충남과 각 시군은 새로 제시된 version 6을 

기반으로 산정된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였

다. Version 6으로 수정보완된 자료가 2016년부터 제

공되고 있기 때문에 2016년 이전 자료는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2. 2  배출량 자료분석

CAPSS 자료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3가지 목적

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는 기존의 version 5 

대비 6으로 변경되면서 전국적인 배출량의 차이와 세

부적으로 어떤 부문과 물질에서 배출량이 변화하였는

지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두 번

째는 변화된 배출량 산정방식에 따라 충남의 배출량 

변화 특징분석이다. 기존의 version 5에서는 압도적인 

배출량 1위인 경기도에 이어 경상북도와 2, 3등을 다

투고 있었는데 변화된 배출량에 따라 5년간 어떠한 

Fig. 1. Management area according to the Atmospheric Management Area Act and current status of large-scale emission 
facilities in Chun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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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배출특성을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현재 전국

은 대기질 관리를 위해 4개의 권역으로 분리하여 관

리를 하고 있으며 (MOE, 2019a), 충남은 대전, 세종, 

충북, 전북과 함께 중부권으로 분류된다 (그림 1). 마

지막으로 세 번째는 중부권으로 묶여 동일한 기본계

획에 따라 개선정책을 추진 중인 충남, 충북, 대전, 세

종, 전북을 대상으로 배출특성을 목록화하여 각 지역

별 특성을 파악한 뒤, 충남지역의 15개 시군을 대상으

로 배출특성을 파악하여 각 지역별 배출특성과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부

문별 배출량을 대상으로 도시별 주요 배출원 중심의 

특성을 분류하였다. 분류기준은 각 도시별로 배출 기

여도가 높은 2~3개 물질을 선정하여 이 물질의 배출 

기여도가 50% 이상을 차지하면 그 지역을 대표 배출

원에 대한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 1   개정된 CAPSS에 따른 부문별, 오염물질별 

배출량 변화

그림 2와 3은 기존 CAPSS (old capss, ver. 5)와 2023

년에 개정된 CAPSS (new capss, ver. 6)의 자료를 2016

년부터 2019년까지 오염물질별, 부문별로 나타낸 것

이다. CO는 기존 산정방법 대비 새로 개정되면서 

2016년 배출량이 소폭 증가하였고, 이후 2017~2019

년도에는 1% 전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NOx와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

pounds, VOCs)은 배출량 산정방법 수정 전후의 배출

량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각 -1.3~4.0% 정

도의 편차를 보였다. 암모니아 (Ammonia, NH3)와 

SOx는 앞서 3개 물질에 비해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Fig. 2. Differences in emissions by pollutant before and after CAPSS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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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3의 경우 기존 대비 신규산정 배출량이 16.7~ 

18.2%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SOx의 경우 13.1~ 

17.3%까지 낮은 수준을 보였다. 기존 CAPSS에서는 

2016년 대비 2019년까지 VOCs 0.4%, CO 4.7%, NOx 

12.9%, SOx 24.0%로 물질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감

소추세를 보였고, NH3만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수정된 CAPSS의 경우 VOCs 2.3%, CO 

10.5%, NOx 17.6%, SOx 24.5%로 기존 대비 감소량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NH3 역시 기존 

5% 증가와 유사하게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상 오염물질은 NH3와 SOx를 제외하고 유사한 

경향을 보인 반면, 입자상 오염물질들은 매우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총부유분진 (total suspended particu-

late, TSP)으로 대표되는 입자상 오염물질은 기존 대

비 수정 산정 결과, 연별로 22.8~51.5%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차이는 2016년에서 2019년으로 갈수록 감소

하였지만, 이는 절대적인 배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상

호 배출량의 폭이 적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

된다. 미세먼지 (particulate matter less than 10 µm, 

PM10)와 PM2.5 역시 34.0~46.1%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TSP가 2016년에서 2019년으로 갈수록 수정 전

후의 배출량 폭이 적어지는 반면 PM10과 PM2.5는 증

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양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는 제조업 연소, 농업, 에너지수송 및 저장, 

폐기물 처리, 도로이동오염원, 비산먼지에서 큰 차이

를 보였다. 최종 연도인 2019년도만을 대상으로 하면 

Fig. 3. Differences in emissions by sector before and after CAPSS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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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연소는 기존 대비 수정배출 CAPSS의 배출량

이 9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농업 23.9%, 폐기

물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NH3의 경우 농업부

문에서 돼지와 닭 사육에 따른 배출계수를 개선한 것

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판단

되며, 입자상 오염물질의 경우 기존 TSP 배출에서 많

은 부분을 차지하던 비산먼지에 대한 나대지와 제철

소 무연탄 사용량 중복산정 개선에 따른 효과가 큰 것

으로 예측된다. 충남지역의 경우 전 지역에 걸쳐 농업

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철소와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이들에 의한 배출저감 효과가 클 것으

로 판단된다.

3. 2  수정된 CAPSS에 따른 전국의 배출량 변화

그림 4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대상으로 전 

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부문별 (그림 4a)과 오염

물질별 (그림 4b)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CAPSS 

데이터 산정 시 PM10 안에 PM2.5 배출량이 포함되어 

있고, TSP 배출량 안에 PM10 배출량이 포함된다. 여기

에서는 통계처리 시 PM10의 경우 PM10에서 PM2.5를 

제외하였고, 표시를 PM10-PM2.5로 하였으며, TSP 역

시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 후 TSP-PM10으로 표기하 

였다. 2016년 기준 전국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4,137,600톤이었고,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16.0%가 감소한 3,476,915톤을 배출한 것

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별로는 SOx가 42.5%의 감축

률로 가장 높은 감축비율을 보였고, 검댕 (black car-

bon, BC)이 그 뒤를 이어 30.7%, NOx 26.8%, PM2.5 

16.1%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물질이 감소추세인 

반면 NH3와 조대입자 (TSP-PM10)는 각각 1.1%와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에너지산

업 연소에서 49.2%로 매우 큰 감소폭을 보였고, 그 뒤

를 이어 도로이동오염원 35.4%, 비산업 연소 25.0%, 

제조업 연소 19.9%로 높은 감소추이를 보였다. 반면 

기타면오염원 18.8%, 농업 3.9%, 비산먼지 2.6%의 증

가추이를 보였다. 부문별과 오염물질별 배출량을 종

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에너지산업 연소와 비산업 연소 

부문에서 SOx와 NOx의 저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

고, 반대로 기타면오염원과 농업, 비산먼지 부문에서 

TSP와 NH3 배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가

차원에서는 이들에 대한 우선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3   충남의 연도별, 부문별 오염물질  

배출특성 분석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배출량 산정방법을 변

경하면서 발전·산업부문의 제철소에서 사용되는 무

연탄의 중복산정을 개선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MOE, 

Fig. 4. Nationwide air pollutant emission trend by pollutant and sector based on CAPSS (2016~2020).

(a) Calculation of air pollutant emissions in 
domestic by pollutant

(b) Calculation of air pollutant emissions in 
domestic b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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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충남은 그동안 PM 등에 대한 기여도가 당진시

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중 제철소의 기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20). 그림 5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5개 시군의 오염물질별 배

출량을 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2016년 충남 15개 시

군 전체 배출량은 411,184톤이었고, 그중 NOx가 

128,231톤 (31.2%)으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그 뒤를 이어 VOCs가 72,316톤 (17.6%)이었고, CO와 

SOx가 각각 65,348톤과 65,245톤 (15.9%)으로 나타났

다. 이후 충남 전체 배출량은 2017년 383,849톤, 2018

년 378,630톤과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 

는 316,640톤으로 5년간 전체 배출량의 23.0%가 저감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별로는 SOx가 44.8% 

로 가장 큰 감축을 보였고, NOx가 그에 조금 못 미치

는 43.2%의 감축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BC 32.8%, 

PM2.5 21.6%의 감축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NH3의 경

우 4.7%의 증가를 보였다.

그림 6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의 부문별 배출량을 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2016년 기준 가장 많은 배출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에

너지산업 연소 부문으로 23.5%를 차지하였고, 보령 

(33.6%), 태안 (30.5%), 당진 (26.4%)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으로 전력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뒤를 이어 

생산공정이 충남 전체 배출량의 20.5%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서산 47.0%와 당진 45.4%로 두 지

역에서 전체 배출의 9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서산에 위치하고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와 

당진에 위치하고 있는 제철소의 영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그 뒤로는 도로이동오염원 

12.0%, 농업 7.2%, 비도로이동오염원 7.0% 순으로 나

타났다. 도로이동오염원은 충남지역 내 최대도시인 

천안에서 2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 아산과 공주가 각각 11.4%, 당진 9.5%, 논산 

8.9%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은 홍성이 12.5%로 가장 

높은 배출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 천안 12.2%, 당진 

10.7%, 예산 10.6% 순이었다. 2020년의 경우 생산공정

이 20.8%로 가장 높은 배출기여도를 보였고, 그 뒤를 

이어 에너지산업 연소가 12.6%, 생물성 연소 10.5%, 

농업 10.1%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96,483톤으로 

23.5%를 차지했던 에너지산업 연소 부문이 2020년에

는 39,937톤으로 58.6%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

서 에너지산업 연소는 보령, 태안, 당진 3곳에서 지역 

대부분의 배출인 90.5%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3 발전사의 시설개선과 다양한 정책 추진 (계

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상한제약 등), 자발적 감축의 

결과로 해석된다. 생산공정 역시 2016년 84,174톤에

서 2020년 65,881톤으로 21.7%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역시 에너지산업 연소 부문보다는 미미하지만 

비약적인 감축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형배출시설

에 의한 배출기여도가 높은 충남의 특성상 에너지사

업 연소와 생산공정의 저감으로 전체 삭감량의 79.2%

가 이 부분에 감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별로는 2016년 기준 당진이 2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 서산 16.7%, 보령 11.7%, 

천안 10.6%, 태안 9.2%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에서 

는 배출량이 많고 지역적 농도가 높은 천안, 아산, 당

진, 서산을 충남 서북부지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2016년의 경우 4개 지역의 배출 기여도는 총 

56.8%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에 들어오면서 배출

량 1위는 서산으로 22.2%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당진 19.7%, 천안 11.4%, 보령 8.3%, 아산 7.6% 순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배출량 1위를 차지하던 당진의 지

속적인 감축노력으로 서산이 1위로 올라서게 되었다. 

지난 5년간 당진은 2016년 94,696톤에서 2020년 

68,273톤으로 34.2%의 감축률을 보였고, 이 사이 서산

은 2016년 68,661톤에서 2020년 70,269톤으로 소폭 

증가함에 따라 순위가 바뀌게 되었다. 당진의 경우 제

철소와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어 충남지역 내에

서도 대형배출시설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곳이었는

데, 앞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형배출시설들의 다양한 

노력과 정책추진 결과로 배출량이 대폭 감소됨에 따

라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특이한 점은 충남은 2019

년 신설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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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rend and contribution of each pollutant in 15 cities (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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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rend and contribution of each sector in 15 cities (2016~2020).



개정된 CAPSS 기반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와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J. Korean Soc. Atmos. Environ.,  Vol. 39, No. 4, August 2023, pp. 492-524

501

별법 (이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중부권으로 분

류되고 있으며 (MOE, 2019a), 충남 내 15개 시군 중 

금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관리권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MOE, 2020). 하지만 본 조사 결과 금산은 2016

년 배출량 5,586톤으로 전체 14위에 해당하며, 가장 

낮은 배출량은 계룡시로 금산군 배출량의 22.4%에 해

당하는 1,251톤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20년 배출량

에서 유사하게 확인되는데 금산의 배출량이 5,013톤

으로 소폭 감소하여 14위를 차지하였고, 계룡은 2016

년도 유사한 1,242톤으로 가장 낮은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분석된 결과 계룡군의 배출량은 충남에서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중부권으로 분류되어 대기관리권

역법의 관리를 받지만, 금산군의 배출량은 계룡군보

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기관리권역법의 관리를 받지 

않아,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3. 4  시군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분석

2020년 기준 전국의 대기오염물질을 부문으로 분

류하였을 때 비도로이동오염원과 도로오염원에 의한 

배출 기여도가 가장 크고, 그 뒤를 이어 유기용제 사

용 및 생산공정에 의한 배출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림 7). 도로이동오염원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

권 및 광역도시에서 차량 이동과정 중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영향이고, 비도로이동오염원은 전국에 걸쳐 

진행되는 농사와 여객, 항만,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기용제 사용과 

생산공정은 울산, 여수, 대산으로 대표되는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분포하고 있는 산업단

지와 생활권 배출원 (도장시설, 세탁소, 주유소 등)의 

영향이 클 것이다. 이처럼 CAPSS를 기반으로 주요 배

출원에 대한 기여도 분석 결과는 지역적 배출이 어느 

분야에서 주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지

표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8은 충남을 포함하여 중부권으로 분류되고 있

는 5개 시도 중 군산, 익산, 전주만이 포함되어 있는 

전북을 제외한 4개 시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도를 나타낸 것이다. 대전과 세종은 인구밀집 대

도시로 분류되며, 충남과 충북은 각각 15개와 11개 시

군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전의 경우 1995년 대

전광역시로 지정된 이후 대한민국의 주요 대도시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전형적인 도시대기오염의 특

징인 도로이동오염원  (28.3% )과 유기용제 사용 

(24.4%)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세종시의 경우 충남 

연기군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로 전환하면서 신 

설된 신도시로 도시화되기 전까지 농업 위주의 지방 

소도시였다. 이러한 특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 농업에 

대한 특성 (농업 12.0%, 생물성 연소 10.3%, 비산먼지 

13.6%)과 도시의 특성 (도로이동오염원 14.8%, 유기

용제 사용 16.7%)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충남과 

충북은 대전, 세종과 다르게 각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지자체들의 영향을 고루 반영하여 나타나게 된

다. 충남의 경우 석탄화력발전, 제철소, 석유화학단지 

등 대형배출시설에 의한 영향이 크다 보니 생산공정 

20.3%, 에너지산업 연소 12.4%, 제조업 연소 6.0%가 

Fig. 7. Emission contribution of air pollutants in national scale based on CA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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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배출의 3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지역의 주요 산업인 농업에 의한 배출 (농업 

9.5%, 비산먼지 10.1%, 생물성 연소 10.6%)이 30.2%로 

에너지 산업과 농업에 의한 배출이 68.9%로 높은 비율

을 보였다. 충북 역시 청주 및 오송 인근에 산업단지들

이 위치해 있으며, 충남과 마찬가지로 산업배출과 농

업에 의한 배출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남의 경우 서해 바닷가를 끼고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됨에 따라 에너지산업 연소 부분의 비중이 높은 

것에 반해 충북은 제조업 연소 17.5%, 유기용제 사용 

Fig. 8. Emission contribution of air pollutants in central region based on CA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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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가 높게 나타났고, 농업관련 지표인 농업 6.9%, 

비산먼지 13.1%, 생물성 연소 22.2%로 나타났다. 특이

하게 타 지역 대비 생물성 연소의 비율이 22.2%로 높

게 나타났다.

대전, 세종과 같이 좁은 면적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

고, 도시형태의 지역일 경우 일정한 패턴의 배출특성

을 나타내게 되며, 대전과 같이 오래된 도시지역일 경

우 도로이동오염원이나 유기용제 사용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반면 충남과 충북과 

같이 다양한 배출특성을 가지는 여러 기초지자체가 

묶여있는 지역들은 그 기초지자체의 산업특성에 따라 

다양한 배출특성을 보일 수 있다. 그림 9는 충남에 포

함되어 있는 15개 시군에 대한 배출량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충남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서해안을 끼고 

당진, 태안, 보령, 서천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당진에 제철소가, 서산에 석유화학단지가 위

치해 있어 대형배출시설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

다. 천안, 아산의 경우 다른 시군에 비해 도시화가 잘 

진행되어 대도시의 배출특성을 보이며, 별다른 배출

원 없이 농축산업이 주인 지역이 있는 반면, 도심 배

출특성과 농축산업의 특징이 같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다. 천안, 아산, 공주, 논산, 서천, 금산, 계룡의 경우 

도시의 특징인 도로이동오염원과 유기용제 사용의 비

중이 높으면서, 농촌의 특징인 농업과 비산먼지, 생물

성 연소의 배출이 높은 기여도를 보인다. 이 주요 5가

지 배출부문에 대한 기여도는 73.1~90.2%로 높게 나

타난다. 이러한 경우 도농복합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소,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해 있

는 당진, 서산, 태안, 보령의 경우 제조업 연소, 에너지

산업 연소, 생산공정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다. 주요 

3개 배출원에 대한 기여도는 52.4~72.2%이다. 서천의 

경우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21년도 6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20년도 배출

량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홍성, 예산, 청양, 부여의 경우 농어촌형의 특

성이 많이 확인되었다. 농어촌형의 배출특성으로 분류

되는 농업, 비산먼지, 생물성 연소의 기여도가 61.2~ 

77.0%까지 나타났다.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물질별, 

대분류별 배출량 시계열 그래프 (2016~2020)는 그림 

S1~S15에 각각 제시하였다. 지역별 배출량 세부 분석 

결과, 충남지역은 배출량 자료를 기반으로 도농복합

형, 에너지산업형, 농어촌형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0은 충남 내 위치

한 15개 시군을 앞서 분류한 3개 분류로 구분하여 나

타낸 것이다. 

3. 5  정책 제언

1991년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다양한 분

야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추진되어 왔다. 대

기분야의 대기환경보전법이 같은 연도에 개정되었고, 

동 법에 따라 측정망 설치, 환경위성 구축, 대기질 예

측 등 다양한 정책이 수립 및 시행되어 왔으며, 2003

년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되어 수도권에 대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추

진되었다. 이 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지역이 수도

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었고, 지정지역에 대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배출허용기준 강화, 

저공해 자동차 보급,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대기

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 설치 등이 시행되었다 

(MOE, 2005). 각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서울의 대기

질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특별법에 따른 효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 2016b; Lee, 

2016; Mo, 2014).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편서

풍대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이나 몽골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대기정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Lee et 

al., 2018). 이로 인해 2016년 이후 미세먼지에 대한 국

민적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기질 

개선대책 마련이 시작되었다. 2019년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2020~2024)”이 

수립되었고,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미세먼지 저

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미세먼지법)”과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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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mission contribution of air pollutants in ChungNam region based on CA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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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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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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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권역법)”이 수립되었다 (MOE, 2019a, 2019b). 대기

관리권역법에서는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관리해

오던 집중관리권역을 중부권과 남부권 동남권으로 확

대하였다. 이에 따라 4개 권역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

립되었다. 충남은 대전, 세종, 충북, 전북과 함께 중부

권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중부권 기본계획에 따라 시

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앞서 배출량을 기

준으로 분류 시 충남지역 자체에서도 3개의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중부권 기본계획에 묶여 

서로 상이한 배출특성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별로 최적의 개선효과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서울을 중심으

로 한 수도권 관리가 1단계 개선정책이라고 한다면,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4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관리

하기 시작한 것이 2단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배출

량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역을 권역으로 묶어 동일한 

개선대책 추진보다는 지역별로 배출특성을 고려한 맞

춤형 정책 추진시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지역 맞춤형정책 수립 및 추진의 3단계로의 전

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CAPSS는 국가 대기질 개선정책 추진의 기본자료

로 활용되고 있으며, 2020년 배출량이 산정되면서 기

존 대비 개선된 산정방법을 적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CAPSS 수정 전후의 자료의 비교분석과 지역

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하였다.

1.  발전·산업 및 생활, 수송 등 부문별로 적용되던 배

출계수의 개선과 활동도 자료를 현실화하였다. 그 

결과 version 5 대비 version 6의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스상 오염물질보다 입자상 오

염물질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로는 제조업 연소, 농업, 에너지수송 및 저장, 도로

이동오염원, 비산먼지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2.  대형배출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충남의 경우 2016

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

으며, 에너지산업 연소 23.5%, 생산공정 20.5%, 도

로이동오염원 12.0%, 농업 7.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배출 기여도가 가장 높았던 

당진의 감소량이 커지면서 2020년 기준 충남의 배

출량 1위 지역은 서산으로 확인되었다.

3.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충남지역은 금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

으나 배출량만으로 봤을 때 계룡이 금산 배출량의 

1/4 수준으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확인되어 추후 이

에 대한 실효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배출량을 부문별로 분류하여 배출 기여도를 분석

한 결과 전국과 서울 그리고 중부권으로 분류되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서로 상이한 배출특성을 

보였다. 충남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도농 복합

형 (천안, 아산, 공주, 논산, 서천, 금산, 계룡)과 에너

지산업형 (당진, 서산, 태안, 보령), 농촌형 (홍성, 예

산, 청양, 부여)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5.  배출량을 기준으로 전국과 서울, 중부권 내 지역을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서로 상이한 배출특성을 가

Fig. 10. Classification of emission characteristics in Chung- 
Nam based on CAPSS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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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어 이들에 대해 동일한 개선정책 추진 시 효

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정된 CAPSS를 기반으로 지역별 배출량 세부 분

석 결과 충남과 같은 도단위의 지역은 다양한 환경과 

배출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관된 정책 추진보다는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 개발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수도권 중심의 개선정책이 

1단계라면 현재 권역으로의 확대 관리의 2단계를 거

쳐, 향후 기초지자체별 상세 분석을 통한 지역 맞춤형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3단계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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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lementary Materials

Fig. S1. Emission trend of Cheonan-si calculated by modified CAPSS (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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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S2. Emission trend of Gongju-si calculated by modified CAPSS (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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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S3. Emission trend of Boryeong-si calculated by modified CAPSS (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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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S4. Emission trend of Asan-si calculated by modified CAPSS (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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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S5. Emission trend of Seosan-si calculated by modified CAPSS (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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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S6. Emission trend of Nonsan-si calculated by modified CAPSS (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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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S7. Emission trend of Gyeryong-si calculated by modified CAPSS (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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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S8. Emission trend of Dangjin-si calculated by modified CAPSS (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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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S9. Emission trend of Geumsan-gun calculated by modified CAPSS (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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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S10. Emission trend of Buyeo-gun calculated by modified CAPSS (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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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S11. Emission trend of Seocheon-gun calculated by modified CAPSS (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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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S12. Emission trend of Cheongyang-gun calculated by modified CAPSS (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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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S13. Emission trend of Hongseong-gun calculated by modified CAPSS (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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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S14. Emission trend of Yesan-gun calculated by modified CAPSS (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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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S15. Emission trend of Taean-gun calculated by modified CAPSS (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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