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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20; Han et al., 2013). 그러나, 오존은 인간 건

강 및 동식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대기오염물질로

도 알려져 있다 (Fleming et al., 2018; Silva et al., 2013). 

대기 중 오존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단기 혹은 장

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 (Turner et al., 2016; Patz et al., 2005), 농

작물 생산성도 감소시킬 수 있음이 잘 알려져 있다 

(Lee et al., 2023; Mills et al., 2018; Heagle, 1989).

이와 같은 이유로 세계보건기구 (WHO)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오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1. 서     론

경계층 오존은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 (NOx =  

NO + NO2)과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의 광화학적 반응에 의해 주로 형성되는 

대표적인 2차 생성 대기오염물질이다 (U.S. EPA, 2020). 

오존은 대류권에서 일부가 광분해되어 강력한 산화제

인 OH 라디칼의 생성으로 이어지며, 이는 대기로 유

입되는 OH와 반응성이 있는 오염물질을 산화시켜 제

거하는 대기 중 자정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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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Kim et 

al., 2021; WHO, 2021; European Commission, 2016; 

U.S. EPA, 2014).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1978년 이산

화황 기준을 최초로 설정한 이후 1983년 처음으로 오

존을 대기환경기준물질 항목에 추가하여 관리하고 있

다 (Kim et al., 2023; NIER, 2023). 다른 대기환경 기준

오염물질들과 달리 오존 기준은 1993년 1차 개정 이

후로 30년 동안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오존 대기환경기준은 하루 중 최대 8시

간 평균치 (MDA8O3)의 연간 99 백분위가 0.06 ppm, 

1시간 평균치의 999 천분위가 0.1 ppm을 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다.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는 우리보다 완화된 오존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으

며 미국의 경우 8시간 평균 기준을 0.07 ppm로 설정

하고 연중 4번째로 높은 날의 8시간 평균농도의 3년

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다. 특히 국내의 대기환경규

제지역 지정 기준과 관련된 환경부 해당 고시에서는 

8시간 오존의 경우 95 퍼센타일로 정해져 있으며, 이

를 적용하면 미국의 미달성 지역 지정 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라 판단된다. 유럽에서는 8시간 평균치 기준으

로 3년에 25회 이상 0.06 ppm을 초과하면 미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 오존 기준의 개

정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Kim et 

al., 2021; Park et al., 2016).

최근 WHO는 오존의 장기 노출에 대한 대기질 기

준 (Air Quality Guideline, AQG)으로 계절 기준을 

2021년 9월 새로 도입하였다. 국내에서도 가이드라인

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4~9월로 정하기보다 

연속적으로 8시간 이동평균이 가장 높은 달을 기준으

로 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기준은 오존 

농도가 계절 중 가장 높은 6개월 (보통 4~9월) 동안의 

하루 중 8시간 평균 최고 농도를 30 ppbv (WHO의 

AQG 단위: µg/m3, 0°C 1 atm 및 분자량 등 고려하여 

ppbv로 환산)로 설정한 매우 엄격한 기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오존 농도는 대도시 및 산업지역

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하루 중 8시

간 평균 오존 최고 농도 기준에서 거의 모든 지역이 

현행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Chang et al., 2017). 국내 

오존 연구는 주로 서울 등의 대도시 지역에서 고농도 

오존의 생성 원인을 규명하거나 추이를 분석하고 

(Jeon et al., 2021; Kim and Yeo, 2013), 시공간적 변화 

특성을 파악하거나 (Kim and Son, 2020) 장기간 추세

를 분석한 (Yeo and Kim, 2021)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오존 기준 적용 시 현행 오존 기

준과의 차별성과 공통성을 평가하는 연구는 아직 부

족하다.

따라서, 국내 오존 농도의 발생 원인 규명뿐만 아니

라 체계적인 분석과 대기질 관리 및 오존 피해 저감 

차원에서 오존 계절평균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WHO 오존 계절 기준 적용 시 

현행 기준과의 차이를 장기적인 오존 기준 미달성률 

변화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오존 계절 기준의 국내 도

입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2. 1  측정 장소 및 분석 기간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하고 있는 총 12개 종류 (919개소)의 대기환경측정망 

중 도시대기 (521개), 교외대기 (27개), 국가배경농도  

Fig. 1. Classification and distribution of air pollution moni-
toring network in Korea (NIE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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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 도서11개, 선박35개), 도로변대기 (56개) 측정

망 자료 (’22년 12월말 기준)를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약 30년간 측정된 시간자료를 통해 오존 

농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NIER, 2023). 

그림 1에 전국적인 오존의 측정망 개수가 나타나 있

다. 도시대기와 도로변대기 측정망은 수도권을 중심으

로 공간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으나 교외

대기 측정망은 비교적 전국적으로 잘 분산되어 있으

며, 국가배경농도 측정망은 해안가 주변에 위치하여 

각 측정망별 지역적 농도 특성에 따라 잘 구분되었다. 

2. 2  자료 분석

오존의 자료는 각 측정망에서 산출되고 있는 시간

별 자료를 사용하여 계절별 및 연도별로 장기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

요 국가에서 오존의 기준치는 MDA8O3를 대기환경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MDA8O3를 계산하기 위

해 각 측정소에서 산출된 시간별 오존 자료에서 가능

한 24개의 8시간 평균농도값 중 최대값을 사용하였

고, 하루 중 시간별 오존 자료 중 25% 이상이 유효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날짜의 MDA8O3는 포함하지 않

았다. 하루 중 16시간 이상의 자료가 확보되더라도 낮 

시간 동안의 자료가 빠지면 MDA8O3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특히 거의 모든 장비의 교정이 오존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낮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선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MDA8O3의 농도가 과소평가될 여지가 있다. 계절별 

및 연도별 MDA8O3 평균은 일별 값으로 계산하였고, 

해당 날짜의 MDA8O3 자료가 75% 미만인 측정소도 

제외하였다 (Lee et al., 2023). 또한 모든 자료의 통계

분석과 표출은 python 프로그램 (ver 3.7.6)과 numpy, 

pandas, matplotlib, geopandas 등의 라이브러리를 사

용하였다.

  3. 결     과

3. 1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과  

세계보건기구 (WHO)의 변천

표 1은 WHO 및 국내 오존 환경기준의 변화를 나

타낸 것이다. 대기환경기준의 개정은 관측망의 확대, 

노출 평가 역량의 향상, 경제 사회적 여건 및 환경  

오염에 대한 시민의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다. WHO도 1987년 처음 1시간 평균 65~100 ppbv와 

Table 1. Historical Changes of Ozone air quality standard of Korea and Ozone guideline of  WHO.

Update of 
AQG

Average 
time

Level
(ppbv)

Interim target (ppbv)
Form

1 2

1983 

(Korea)
1h 100

The maximum of 
day value

1y 20

1987 

(WHO)
1h 65~100 - -

8h 55~60 - -

1993 

(Korea)
1h 100
8h 60

2000 

(WHO) 8h 60 - -

2005 

(WHO) 8h 50 80

2021 

(WHO)
8ha 50 80 60 A high 

percentilePeak seasonb 30 50 35

a99th percentile: the excepted number of days per calendar year with maximum hourly average concentrations above the guideline is equal to 3 to 4 days.
bAverage of daily maximum 8h mean O3 concentration in the six consecutive months with the highest 6 months running-average O3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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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A8O3 55~60 ppbv 오존 기준을 마련하였고, 2000

년에는 1시간 기준은 삭제하고 MDA8O3 기준을 60 

ppbv로 조정한 뒤 2005년 이를 다시 50 ppbv로 강화하

여 현재까지 유지하면서, 2021년 새롭게 peak season 

에 대한 기준인 30 ppbv를 추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오존의 경우는 일반대기오염물질과 다르게 WHO보

다 먼저인 1983년 오존 기준을 처음 마련하였고, 2005

년 WHO가 기준을 강화하기 전과 유사한 MDA8O3 

기준을 WHO보다 7년 먼저 도입하고 이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3. 2  국내 MDA8O3의 장기 추세

현재 연간 99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MDA8O3 국내 

농도는 1990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100 ppbv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은 

팬데믹 효과로 인해 농도가 약간 감소한 경향을 보이

고 있다 (그림 2-a). 이와 유사하게 WHO에서 제시한 

방법의 계절평균 MDA8O3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

이고 있다 (그림 2-b). 최근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장기 변동 양상이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연간 기준인 99 퍼센타일 MDA8O3는 이미 1990년

대초에 WHO 기준치를 초과한 반면, 계절 기준은 

1990년 중반 이후에 초과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상황

에서는 현 연간 기준이 장기 기준인 계절 기준보다 더 

엄격한 것을 알 수 있다. 

오존은 건강 위험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호흡기의 

병리적 변화만이 아니라 질환의 이환율과 사망률 증

가 및 기타 비사고성 질환으로 확대되고 있다 (Xue 

and Zhang, 2023). 이런 이유로 2005년 개정된 WHO

의 오존 기준인 MDA8O3의 연중 99 퍼센타일 값 50 

ppbv의 경우 다양한 비사고 사망률 연구를 통해 5 

ppbv 증가당 상대 위험치가 1.0043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메타 효과 추정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Orella-

no et al., 2020). 하지만 최근 Huangfu와 Atkinson 

(2020)은 오존을 포함한 모든 비사고성 사망률에 대

한 추가적인 연구문헌들의 체계적 고찰을 통해 

MDA8O3의 계절 평균의 경우, 5 ppbv 증가할 때마다 

상대 위험도는 1.01이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메타 효

과 추정치를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인용

된 하위 5% 백분위수 평균농도인 30 ppbv가 계절평균

의 기준치로 2021년 새롭게 설정되었다 (Pinault et al., 

2017). 따라서 오존의 상대위험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계절평균의 농도를 줄이는 것이 이환율과 사망률을 

낮추는 데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계

절평균이 현재 45 ppbv 정도로 WHO 계절 기준 30 

ppbv의 약 70% 정도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지만, 현행 연간 MDA8O3 기준에서는 100% 넘게 초

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는 연간 기준의 초과

율이 관리 필요성 차원에서 볼 때 더 심각한 지표임을 

알 수 있다.

Fig. 2. Annual variations in (a) daily mean of MDA8O3 and (b) seasonal mean of MDA8O3 in Korea. The blue and red horizontal 
lines indicate the WHO and South Korean guideline values, respectively. The shaded areas in the plots represent the 1st and 3rd 
quartile values for each year. The black line represents the mean values and shows a general increasing trend over tim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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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국내 MDA8O3의 공간적 변동

1990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MDA8O3 값이 60 

ppbv 수준 이하로 나타났다 (그림 3-a). 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국내 및 WHO 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꾸준한 증가를 보여 

수도권, 충남, 대구, 경남 등 오존 오염이 심각한 지역

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MDA8O3 농도가 100 ppbv를 

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WHO 기준의 거의 

2배에 육박하여 국내 오존 오염의 심각성을 잘 나타

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이한 것은 지역별 농도가 상

당히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0년까지의 

경우 충청 내륙지역이 수도권지역보다 오존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으나, 2020년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

권과 충남 서해안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b). 이는 수도권 대부분의 도시지역에서 

질소산화물인 NO의 감축 효과가 지난 10년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Kim et al., 2023). 이

에 따라 오존의 농도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평

가된다.

3. 4  환경기준 달성도 분석

그림 4-a는 전국에서 관측된 오존 계절평균 농도와 

WHO 기준에 근거한 오존 계절평균의 환경기준 미달

성률을 나타낸 것이다. 계절농도는 1995년부터 2000

년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거의 같은 농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2016년 이후에는 

약간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최근의 오존 

계절농도 정체는 이 시기부터 마련된 미세먼지 감축

을 위한 집중적인 NOx 배출 감소에 따라서 오존 생성

에 NOx가 제한인자로 작용하는 도시 외곽지역이나 

농촌지역의 오존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측

된다 (Colombi et al., 2023). NOx 배출 감소는 도심지

역에서는 오존의 적정효과를 억제해 순 오존 증가를 

유발하지만 오존 생성이 NOx에 제한적인 도시 외 지

역에서는 NOx의 감소가 오존 감소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오존 농도변화는 COVID-

19에 따른 효과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오존 농

도의 감소가 정책적 효과인지 아니면 배출량의 일시

적 변화 효과인지 추후에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

하다. 

동일한 그림에서 오존 계절평균 농도 변화는 60 

ppbv를 초과하는 MDA8O3 일수와 상당히 유사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b). 또한 같은 그림

에서 WHO 오존 계절 기준 대비 미달성률 변화는 기

존의 국내 MDA8O3 기준의 미달성률 변화와 매우 유

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관측망 운영 초기인 1990년대

부터 두 가지 환경기준에 근거한 미달성률은 모두 꾸

Fig. 3. Spatial distribution of 99 percentile MDA8O3 concentrations in (a) 1990 and (b) 2020 in Kore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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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히 증가해 2010년에는 모두 미달성률이 거의 100%

에 도달하였고 이 수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오

존 관리의 핵심은 기준 미달성지역의 대기질 개선효

과를 평가하는 것인데 두 지표가 거의 동일한 미달성

률 분포를 보여준다는 것은 새로운 계절평균이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는 연간 MDA8O3 기준과 차별성이 

없음을 지시한다. 결국 기준 농도의 변화 양상과 기준 

초과율에서 새로운 WHO 기준은 현재 국내 오존 미

달성률 상황과 농도변화 추이를 추가적으로 반영하거

나 또는 반대로 완화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며 기존의 

기준과 거의 중복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WHO의 새로운 오존 계절 기준을 국내 전국 오존 

농도를 이용하여 장기 평가한 결과, 현행 8시간 이동평

균의 하루 중 최고농도 기준인 99 퍼센타일 MDA8O3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2000년 이후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미달성률의 장기간 변화는 현재 운영 중인 

국내 환경기준인 연간 99퍼센타일 MDA8O3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여 추가적인 환경 기준으로 고려할 

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으로 유의성은 크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오존 기준을 국제 및 국내 가이드라

인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일차적으로 WHO와 국내

의 오존 대기질 기준이 관측망 확대, 노출 평가 역량 향

상, 경제적 및 사회적 여건, 환경 오염에 대한 시민 인

식 변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WHO는 1987년에 처음으로 오

존 기준을 설정한 이후 선도적으로 여러 차례 개정하

였으며, 최근 2021년에는 새로운 계절 기준을 도입 

했다. 반면, 한국은 1983년에 오존 기준을 처음 마련하

였고, 2005년에 WHO가 기준을 강화하기 전과 유사한 

수준의 MDA8O3 이미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국내의 연간 기준 MDA8O3 99 퍼센타일 전국 평

균농도는 1990년대 초부터 WHO 기준을 초과했으

며, 최근 몇 년간 팬데믹의 영향으로 농도가 일시적

으로 감소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계절평균 농도도 기준 초과시점이 약간 늦어지

는 경향이 있었으나 유사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

한 현재 계절평균이 45 ppbv 정도로 계절 기준 30 

ppbv의 약 70% 정도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지만, 현행 년간 MDA8O3 기준에서는 100% 넘게 초

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간 기준에서 농도 초과율이 

더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Fig. 4. Long-term trends of (a) seasonal mean ozone and (b) 
daily maximum 8-hour mean ozone in Korea. The red hori-
zontal lines indicate the WHO seasonal standard of 30 ppbv 

(a) and the four days per year that are allowed to exceed 60 

ppbv in the Korean standard (b). The box plots show the dis-
tribution of the data for each year, with the central line in 
each box for the median, the edges of the box for the 1st and 
3rd quartiles, and the whiskers extending to 1.5 times the 
interquartile range. The black lines illustrate the percentage 
nonattainment rates on the secondary y-axis over tim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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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간 MDA8O3 기준이 새로운 계절 기준보다 

더 민감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존 농도의 

연간 및 계절 평균에 대한 미달성률 분석은 두 기준

이 유사한 변동 양상을 보이며, WHO의 새로운 계절 

기준이 국내 연간 기준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미국이나 WHO처럼 건강 영향 평가 등

을 통해 그 수치를 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환경기

준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지속적인 코흐트 연구를 

수행하여 그 수치를 변경하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도입과 국내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

서, 현재 적용 중인 국내 오존 환경기준은 오존의 기

준 초과를 추적하고 평가하는 데 충분히 유효하기 때

문에 추가적인 환경기준 설정의 필요성은 낮은 것으

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시기가 최근 몇 년간 오존 

농도 변화의 중요한 변화 원인으로 추정되는 COVID-

19의 영향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좀 더 장기

적인 추가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정책적 

조치와 기상 변화의 영향을 구분하고, 효과적인 오존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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