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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급속한 산업화로 말미암아 각종 유해물질

이 인간 및 산업활동의 부산물로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종류가 다양화하고 양적

인 면에서도 증가하고 있어 인체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대기오염은 자동차의 급증과 유류 및 유기용제의 사용 확대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이하 VOCs라

함)은 그 발생량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으며, 그 자체의 독성과 환경위해성 뿐만

아니라 대기중의 질소산화물(NOx)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인체 및 동식물에 유해

한 오존 등의 2차오염물질인 광화학산화물을 생성하는 전구물질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VOCs는 물리ㆍ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환경 내에서의 체류시간

이 길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며 광화학반응에 의해 다른

물질로 변환될 수 있다. 또한 그 변환 과정에서 생성된 중간생성물 자체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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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욱 위해한 경우도 있다.

VOCs는 그 종류가 다양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대기

중 반응 형태에 따라 대류권 오존오염, 성층권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주요한 VOCs에 대한 환경 내에서의 체류

형태, 분해과정 및 체류시간 등과 관련된 기초적인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근거하여 VOCs의 적절한 관리 대책과 저감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오존오염도가 매년 증가하고 도시지역에서는 단기환경기준치

를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오존의 전구물질인 VOCs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규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VOCs는 우리나라의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

염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나, 오존형성 전구물질로서의 VOCs는 정의하고 있지 않

으며 단지 탄화수소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VOCs의 배출량을 저감하여 광화학산화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현

재 이를 위해 구체적인 규제 기준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며, 효율적 관

리를 위해 우선 관련 법규의 정비가 시급하고, 배출원의 발생량과 종류에 대한

자료 수집과 축적이 필요하다. 배출원의 발생량 조사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VOCs 관리 및 저감 대책을 살펴 보고, 문제점을 파악

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VOCs 의 特性

이 장에서는 VOCs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VOCs의 특성에 관해 간

략히 정리하였으며 VOCs의 분류와 주요 배출원에 대해 요약하였다. 이는 VOCs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로서 지역적 VOCs발생에 근거하여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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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VOCs의 分類 및 危害性

유기화합물은 일반적으로 물리 특성인 증기압에 근거하여 휘발성, 半휘발성, 非

휘발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유기물질의 물리 특성은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1> 유기화합물의 물리 특성 비교

항 목 휘발성유기화합물 반휘발성유기화합물 비휘발성유기화합물
분자량

증기압

용해도

헨리상수

Koc

Kow

생물축적계수(BCF)

낮음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보통

낮음-보통

낮음-높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낮음

물질에 따라 다름

위 표에서 알수 있듯이 VOCs는 증기압과 용해도가 높기 때문에 환경 내에서의

전이가 용이하며 증기압이 높기 때문에 대기 중에 존재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생체내에 축적되어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유입되기는 힘들다. 반면에 VOCs

는 호흡기 등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기 용이하며, 유해한 VOCs는 이로 인해 건강

에 치명적일 수 있다.

VOCs는 순수한 물질인 경우 증기압이 10-2 kPa 이상인 것으로 분류하고, 대기

중에서의 증기압은 0.02 psia 이상이고, 끓는 점이 100 0C 미만인 것으로 정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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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물리적인 특성은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VOCs로 분류되는 화합물로는 방향족탄화수소와 지방족탄화수소 등이 이에 속

하고, 질소, 산소 및 할로겐원소를 포함하는 비균질탄화수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기용제가 이에 속하고, 지방족탄화수소인 파라핀계(Paraffin),

올레핀계(Olefin)와 방향족탄화수소의 대부분은 이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VOCs는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자이렌(Xylene) 등의 방향족과 아이소프로필 알콜

(Isoproyl alcohol)과 글리콜 에테르(Glycol ethers) 등이 있다.

또한 VOCs는 대기 중에서의 광화학반응성에 근거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오존생성능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반응성이 뛰어난 것, 중간정도의 반응성

을 지닌 것, 반응이 낮은 것 등의 세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광화학반응성이 뛰어

나 오존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는 에텐류(Ethene)와 아크로레인

(Acroleins)이 이에 속하고, 중간정도의 반응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알칸류(Alkanes),

높은 탄소수의 알켄류(Higher alkenes), 방향족류(Aromatics), 에테르(Ethers)등이 이

에 해당된다. 반면에 광화학반응성이 낮은 것에는 알콜류(Alcohols)와 케톤류

(Ketones)가 있다.

VOCs의 환경 위해성은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VOCs가 발암성 및 돌

연변이성을 지니고 있어 인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둘째, 오

존전구물질로서 대기 중에서 오존을 생성시키고 있으며, 셋째, 성층권의 자외선

차단막인 오존층을 파괴하며, 넷째, 지구온난화에 기여하고 있다. VOCs는 종류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성이 다르다. <표 2>는 유해하면서 오존전구물질인

VOCs의 종류를 요약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저감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며, 대부

분 방향족화합물과 할로겐화합물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에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대류권 오존형성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으나, 비반응성 때문에 환경 내에서의

체류시간이 길고, 종래는 성층권으로 이동하여 성층권의 오존과 반응하여 오존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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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괴하는데 관여하는 물질은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메탄류는 이산화탄소와

함께 지구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2> 발암성과 돌연변이성을 지니고 있으며 오존전구물질인 VOCs의 종류

Acetlaldeyhde
Acetamide
Acetonitrile
Acetophenone
Acrolein
Acrylamide
Acrylic acid
Acrylnitrile
Allyl chloride
Aniline
Benzene
Benzotrichloride
Benzyl chloride
1,3-Butadiene
Caprolactam
Cholorobenzene
Chloroform
Chloroprene
Cresols
Cumene

Dizaomethane
1,4-Dichlorobenzene
Diethanolamine
Diethyl sulfate
Dimethyl sulfate
Epichlorohydrin
Ethyl acrylate
Ethyl benzene
Ethylene dichloride
Ethylene oxide
Formaldehyde
Hexane
Methanol
Methyl chloride
Methyl ethyl ketone
Methyl methacrylate
Methyl-t-butyl ether
Methylene chloride
Nitobenzene
4-Nitorphenol

2-Nitropropane
Phenol
Phenylene diamine
Propionaldehyde
Propylene oxide
Styrene
Styrene oxide
1,1,2,2-Tetrachloroethane
Tetrachloroethylene
Toluene
2,4-Toluene diamine
1,2,4-Trichlorobenzene
Trichloroethylene
Triethylamine
2,2,4-Trimethylpentane
Vinyl acetate
Vinyl bromide
Vinylidene chloride
Vinylidene chloride
Xylenes

자료: Patrick(1994), Toxic Air Pollution Handbook,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표 3> 비오존전구물질이면서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에 관여하는 VOCs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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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ane
Ethane
Metylene chloride(dichloromethane)
1,1,1-Trichloroethane(methyl chloroform)
Trichlorofluoromethane(CFC-11)
Dichlorodifluoromethane(CFC-12)
Chlorodifluoromethane(CFC-22)

Trifluoromethane(CFC-23)
1,1,1-Trichloro-2,2,2-trofluoroethane(CFC-113)
CFC-114, CFC-115
HCFC-123, HCFC-124, HCFC-141b,
HCFC-142b, HFC-125, HFC-134,
HFC-134a, HFC-143a, HFC-152a
4종류의 perfluorocarbon 화합물

자료: Patrick(1994), Toxic Air Pollution Handbook,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2. VOCs의 排出原

VOCs 배출원은 발생형태에 따라 자연 배출원과 인위 배출원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자연 배출원은 토양과 습지 등의 혐기성 조건에서 미생물의 혐기성 발효

결과로써 메탄류가 발생하고, 초목(Vegetation)에서는 이소프렌, 테르펜류 등이 배

출되고, 초지(Grasses)에서는 에탄, 프로판 등의 파라핀 계열의 탄화수소가 방출되

고 있다. 또한 해양에서는 활발한 생물 활동에 의해 유기화합물이 생성ㆍ분해되

는 과정에서 분자량이 작은 올레핀 계열의 에틴과 프로핀, 에탄, 프로판 등이 대

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 배출원에서는 메탄류의 발생이 두드

러진다. 메탄은 독성이 없으므로 환경적으로 위해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광화

학적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오존전구물질이라고 분류하기는 힘드나, 이산화탄소

와 함께 지구온난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와도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광화학산화물의 생성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오존 배경농도에 기여하는 바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클 수도 있다. 따라서 메탄류의 환경에서의 체류와 전이형태를 파악하여

메탄의 환경적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위 배출원은 인간활동 및 산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오염발생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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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며, 고정오염원과 이동오염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오염원은 점과 면오염

원으로 구분되며 점오염원은 용제제조 및 공정과정에서 잉여가스 등을 배출하는

굴뚝 및 배출구 등의 1차 오염 배출점등이 이에 해당되며, 면오염원은 인간의 일

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오염 배출점으로 규정짓기는 힘든 반면에 일정

한 공간에서 VOCs를 배출하는 형태로 면오염원에는 가솔린의 판매, 드라이 클리

닝, 표면처리, 윤활유의 세척, 살충제의 사용, 아스팔트의 재포장용과 가정용 소비

상품 용제 등이 해당된다. 또한 이외에도 열린 문, 창문, 창고 및 각종 설비에서

방출되는 간접 배출점인 불특정오염원도 고정 오염원으로 분류되며 불특정 배출

은 지표 부근에서 이루어지므로 지역 주민이 배출물의 확산ㆍ희석이전에 심각하

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수 있다. 반면에 이동오염

원은 자동차의 배기가스처럼 특정 배출지점을 확인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이동

하면서 배출하는 것을 뜻한다.

<표 4>는 VOCs 배출원에 따른 방출량과 기여도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인위 배

출원으로는 자동차에 의한 배출이 가장 높고, VOCs의 주요 오염원임을 알 수 있

다.

<표 4> 배출원의 VOCs 배출량과 기여도

배 출 원
배 출 량

(백만톤/년)

기 여 도

(%)

자 연 적
혐기성발효 4 3
초목ㆍ초지 47 35
해 양 26 20

인 위 적

자 동 차 33 25
천연가스 3 2
석유화학 및 정제 5 4
유기용제 15 11

자료: Warneck(1988), Chemistry of Natural Atmosphere, Academic Press

3. 국내의 VOCs 배출 및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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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현황

VOCs 배출 자료는 실측하는 것이 정확하겠으나, 이동오염원 등의 배출량을 정

확하게 실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정기법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국내의 자료도 추정기법을 통해 얻은 간접

자료임을 밝혀 둔다.

배출되는 VOCs의 종류는 국가별로 유사하나 종류별 VOCs의 배출량에 있어서

는 산업구조와 생활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VOCs 각각의 기여도는 차이가 있

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위적 배출원별 VOCs 배출량은 <표 5>에서 보는

것과 같고,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VOCs의 양이 42.7%로 가장 높고,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이 다음으로 배출량의 28.5%를 차지하고 있어 주요 오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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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994년 국내의 인위적 VOCs 배출현황

배 출 원 배 출 량(톤/년) 비 율(%)

석유화학제

품

정유사 및 저유소 저장시설 7,687 1.5
정유사 및 저유소 출하시설 21,889 4.3
주 유 소 23,366 4.6
소 계 52,942 10.4

세 탁 소 11,445 2.3

교통수단
자 동 차 129,926 25.7
철도 및 선박 14,288 2.8
소 계 144,154 28.5

도료 제조시설 24,544 4.9
연료 연소시설 4,783 0.9
인쇄용 잉크 제조시설 2,829 0.6
소규모 유기용제 사용시설 14,220 2.8
도로 포장시설 15,200 3.0
인쇄ㆍ출판시설 19,451 3.8

도장시설

건 축 물 38,485 7.6

자동차
제 조 3,555 0.7
보 수 10,248 2.0
소 계 13,803 2.7

선반제조 36,988 7.3
전기ㆍ전자제품 2,226 0.4
강철제 가구제품 9,530 1.9
목재가구 32,040 6.3
철구조물 22,734 4.5
플라스틱 제품 1,249 0.3
도로포장용 8,895 1.8
기 타 49,780 9.9
소 계 207,153 42.7

합 계 505,315 100.0

자료: 정일록 등 (1996), 유해가스 배출량 산정에 관한 조사연구(II), 국립환경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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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 현황

국내 VOCs 관리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 설정과 휘발

유차량에의 삼원촉매장치 장착이외에는 기타 시설에 대한 규제관리는 매우 미흡

하다. 정부는 2000년까지 VOCs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할 계획으로 도장시설,

유류 관련시설 등을 포함한 VOCs 배출관련 산업시설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대기

환경보전법을 1995년 12월 29일 개정하여 이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

이다. VOCs 배출 규제 대상은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저유소, 세탁시

설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로 되어 있으며 배출방지시설 기준도 마련하였

다.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VOCs 규제를 시행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조례로 엄격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VOCs 관리는 시작 단계이므로 이미 이러한 문제를 경험했던

선진국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VOCs 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개선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선진국의 VOCs 관

리 및 규제 현황에 대해 살펴 보겠다.

IV. 선진국의 VOCs 관리현황

1. 미국

미국은 1960년대 최초로 VOCs 규제를 시작하여 지속적인 배출저감정책으로

VOCs 배출량은 197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우선 VOCs의 배출원과

배출량을 파악하고, 저감정책은 주요 배출원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1970년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VOCs의 양이 전체의 42.3%였으나, 저감정책으로

1993년에는 26.1%로 크게 줄었다. 이를 위해서 연방정부에서는 첫째, 배기관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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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와 증발배출가스의 규제기준을 강화하였고, 둘째, 가솔린 연료의 품질 개선을

추진하였고, 셋째, 저공해 자동차 공급 프로그램을 확대ㆍ추진해 왔다. 특히 비메

탄탄화수소를 규제하여 증발로 인한 VOCs의 배출을 규제해 오고 있다.

도장산업 등의 주요 배출원에 대해서는 VOCs 규제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오염

원별 VOCs의 함유량 등을 제시하였고, 유류 제조ㆍ저장ㆍ출하시설 등에 대해서

는 VOCs 배출의 최소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시설관리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유소에서는 규모에 따라 증기회

수선 또는 증기회수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증발되는 VOCs의 양을 최소화하

는 노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1990년에 대기정화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오존미달성 지역을 오염정도에 따라 5

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해당 州정부로 하여금 최소 10년동안에 연방대기질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VOCs 저감대책에 근거한 州이행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

다. 따라서 州와 지방정부는 지역적인 오염특성을 고려하여 연방법을 기초로 하

여 州와 지방법규를 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일정한 VOCs 저감 목표치를 설정

하여 VOCs 규제를 점차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그 적용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2. 독일

독일은 유럽연방내에서 VOCs 규제의 선두주자로서 VOCs를 발암성 여부에 따

라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배출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도장산업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하여 VOCs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대규모 산업용 도장공장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도장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유기용제의 양을 피도체의 단위면적당 중량으로 규제하기 때문

에 도장산업체로 하여금 VOCs의 배출이 적은 도료 사용 또는 공정을 개선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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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고 있다. 또한 규제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도료산업체로 하여금 최신의

도료 및 도장공정을 도입ㆍ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저유시설 및 운송시설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충

분한 유예기간을 주어 산업체로 하여금 적응하기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지침을 제시하고 VOCs 저감 목

표를 설정하여 VOCs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V. 우리나라 VOCs 관리 현황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대기환경보전법중 개정법률 제 28조 2항에서는 VOCs의 규제를 신설하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며 VOCs 규제대상물질, 규제지역 및 규제시설

을 지정하는 것과 VOCs 억제 및 방지시설 설치 기준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

라 최초로 제정된 VOCs 관련법이므로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현행 VOCs 관리체계 및 법규의 문제점을 찾아

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問題點

(1) VOCs 배출실태 파악의 미흡

1996년에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기관으로 부터의 배출량과 기타 배출원에서의

개략적인 유기용제사용량을 활용하여 VOCs 배출량을 추정하였으나 그 자체의 산

출 근거가 미약하여 정확한 VOCs 배출실태를 파악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2) 규제대상 VOCs 모호성(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

독일 등에서는 발암성을 기준하여 VOCs를 분류하고 발암성의 정도에 따라 다

른 규제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규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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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s를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3) 주요 VOCs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 저감대책의 미흡

정부는 2000년까지 현재 VOCs 배출량의 50%를 저감시킨다는 量적인 계획만 수

립하고 주요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저감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구체적인 저

감방안이 미흡하여 정부에서 제시한 量的인 저감 목표는 배출원의 저감 용이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향후 저감대책 추진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도장산업에서 발생하는 VOCs의 양이 방대하나 이에 대한 저감대책 및 관

련 규정이 미흡하여 주요 오염원에 대한 관리에 문제가 예상된다.

(4) VOCs 배출의 최소화를 위한 관리ㆍ운영 지침의 미흡

VOCs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 등은 제시하고 있으나, 시설의 설

치 기준만으로는 VOCs의 효과적인 저감대책이 수립될 수 없으므로 시설의 효율

적 관리ㆍ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5) 간접규제방식의 미흡

현재의 VOCs 규제 방안은 직접규제형식만을 띠고 있으며, 배출원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VOCs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

재의 VOCs 저감대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6) 지방자치단체의 VOCs 관리 능력의 미흡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역적 오염정도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하게 되어 있으나, 전문가와 부족으로 인하여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에서 자체적으로 규제대상 VOCs와 기준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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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1) VOCs 배출실태 파악

VOCs의 배출실태 파악은 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기초적인 작업으로

VOCs의 양과 종류를 파악하여 VOCs의 특성과 양에 적합한 저감기술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출량은 각 배출원에서 실측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

나 VOCs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비용, 기술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하다. 따라

서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VOCs 배출원별 발생량을 추

정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ㆍ개발하여 배출실태 파악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2) 규제대상 VOCs의 목록화

규제대상 VOCs를 유해성, 오존전구물질, 지구온난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별

로 구분하고, 배출원에 따라 VOCs의 종류도 목록화하여 지역별, 산업체별로 주요

오염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별, 산업체별로 적절한 저감

대책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ㆍ고시하기 위한 근거

와 구체적인 정책 수립ㆍ추진에 필요하다.

또한 발암성 등을 지니고 있는 유해한 VOCs와 오존전구물질은 배출허용기준으

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규제대상 VOCs를 구체화하고 그

VOCs의 배출ㆍ오염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3) 주요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 저감대책 수립

1993년의 환경부 배출원 조사에 근거해 보면 자동차, 도장산업, 유류 저장ㆍ출

하시설, 주유소, 세탁 및 인쇄시설에서의 VOCs 배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를 우선 저감대상 배출원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저감대책 수립이 시급하

다. 따라서 우선 정책 순위를 첫째, 자동차에서의 VOCs 저감대책, 둘째, 도장산업

에서의 VOCs 저감대책, 셋째, 유류 저장출하시설, 주유소에서의 VOCs 저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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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세탁 및 인쇄시설에서의 VOCs 저감대책 등으로 수립ㆍ추진하는 것이 필요

하다. 주요 배출원에 대해서는 VOCs 함량이 적은 대체 물질로의 유도가 필요하

다. 자동차의 경우는 VOCs 배출이 적은 청정연료와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이 필

요하고, 도장산업에서의 도료에 VOCs 함량을 규제하여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

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4) VOCs 배출의 최소화를 위한 관리ㆍ운영 지침의 개발

현 VOCs 관련법에서는 VOCs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에 초점을 맞추

었으나, 시설의 부실한 관리ㆍ운영에서의 배출은 일반적으로 무시하지 못할 정도

로 크다. 또한 훌륭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침 등을 개발하여 VOCs 배

출의 최소화를 설치ㆍ운영 단계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간접규제방식의 개발 및 적용

경제적 인센티브를 이용한 간접규제방식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배출거래권제도 등을 우리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적용한다면 효율적 저감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배출거래권제

도처럼 시장경제의 원리로 VOCs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간접규제

방식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VOCs 배

출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의 축적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배출량 측정 또는 추정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유기용제와 관련된 VOCs는 부과금 및 부담금제도를 활성화하여 VOCs 자

체의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VOCs 관리 능력 提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가의 부족으로 자체내에서 VOCs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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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안의 도출이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기본적인 관리 지

침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서는 VOCs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자체내의 관리 능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7) 규제기준의 강화

규제기준을 강화하여 산업체로 하여금 VOCs 저감대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저감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VOCs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청정공정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규제기준의 강

화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 같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국가의 환경산업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VOCs 저감을 위한 기반과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규제기준의 강화에 대비하여 기업체로 하여금 적응할 수 있는 유예기간과

기업체의 기술개발을 돕기 위해 지원센타의 설립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VI. 結論 및 提言

우리나라에서의 VOCs 규제는 시작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련 법규 자체가

여러 면에 있어서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VOCs 배출 실태에 대한 자료 축적이

미미하여 저감대책 수립ㆍ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VOCs 배출실태에 대한

과학적인 합리적인 추정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규제대상 VOCs에 대한 명시가 관련법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VOCs를 특성별로 분류하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겠

━━━━━━━━━━━━━━━━━━━━━━━━━━━━━━━━━━━
現代環境硏究院 16



<特輯 > 3 .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관리방안

다. 규제기준을 강화하여 산업체로 하여금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저

감대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기존설비 등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충분히 주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담금, 부과금, 배출거래권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경제적 인센티브를 이용한 간

접규제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VOCs 배출의 최소화를 위한 지침을 만들

어 전문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배출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요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되어 법규를 구체

화하여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의 VOCs 규제는 최초로 시행될 예

정이므로 시작단계에서 부터 철저한 저감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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