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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ir pollu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world. It gives serious damage 
to human health, industrial and agricultural production, growth of animals and plants, social property and
earth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efficient strategies to improve serious air pollution 
in China. The proposed strategies in this study include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for energy saving
and emission reduction, enactment of new emission standard, increased investment for air quality improvement,
restriction of coal and oil use, promotion of alternative energy sources such as natural gas, implementation
of zero-emission energy such as sunlight, wind power and electric vehicle, installation of real-time air quality
measuring instrument,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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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제가 발달하고 인구가 밀집된 도시의 경우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며,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이

미 국민 경제발전을 제약하고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는 중국

의 환경오염 개선비용이 매년 GDP 의 20∼30%에 수순

으로, 이를 감안할 경우 실질성장률(Green GDP)은 공

식 GDP보다 2∼3%p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Cho, 2014: 

58; Yan, 2017: 1).

환경오염은 환경 질의 하락, 생태학적 균형 손상 및 

공중건강의 위험 등 영향을 미치며, 점점 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제한하고 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세계보건보고서(World Health Report, 

2004)에 따르면 관련된 102개 종류의 질병, 질병카테

고리 및 장애 중 환경 위험 요소가 85개 종류의 질병부

담; 전 세계 질병 부담의 24%와 전체 사망률의 23%는 

환경요인 때문이다. 0-14세 아동 중 환경문제로 사망

한 비율이 36%로 높으며, 그중 반 이상의 질병 부담은 

후진국이 부담한다. 중국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다

양한 질병이 명백하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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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에 따르면, 30년 이상의 급속한 경제 발전 이후 

환경오염, 특히 인체 건강으로 인한 피해 유해성이 점

점 더 분명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집중폭발할 정도로, 

향후 환경 보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

다(卢洪友 & 祁毓, 2013: 106).

스모그(smog)가 건강에 위협을 준다는 것은 널리 알

려진 사실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추정에 의하면, 

매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기오염의 작은 소립

자로 인해 사망한다. 미국암협회(American Cancer 

Society)는 대기 중 0.01mg/㎥ 당 총 사망률, 폐 심장 

질환 및 암 사망률의 위험성은 각각 4%, 6% 및 8%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曹彩虹 & 韩立岩, 2015: 19).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 역시 

많은 국가와 개인에게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

다. 미세먼지는 현대 도시의 발전에서 빠질 수 없는 부

분이다. 2014년 1월 4일, 중국의 국가감재반(国家减灾
办), 민정부(民政部)는 처음으로 건강에 유해한 미세먼

지 날씨를 2013년에 자연재난으로 올렸다고 보고하였

다. 특히 베이징은 2013년 1월 베이징의 극단적인 미세

먼지 날씨 중 대기오염 지수가 500이 넘어 초미세먼지

의 오염농도 6급으로 가장 심각한 오염등급이 되었고, 

인체건강에 큰 피해를 주었으며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

았다. 베이징시의 환경보호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베이징 미세먼지의 주요 구성요소는 이산화황,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가 국가의 2차 표준에 도달했

으며, 흡입 가능 입자(PM10과 PM2.5)의 오염 농도는 

국가2급 표준을 넘어서(GB3905 - 2012) (2008 올림픽 

기간을 제외하고), 베이징의 주요 오염원이 되었다.

대기 오염은 연료의 연소 과정이나 공장⋅산업장의 

공정(工程) 도중, 또는 폐기물과 오물의 소각⋅부패 과

정에서 배출되는 가스⋅분진⋅증기⋅열 등이 대기 중

에 부유, 이동하여 발생된다. 대기오염물질은 인체와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대기 중에서 물리, 

화학적인 반응이 이루어져 미세먼지, 오존, 산성비 등 

다양한 대기오염 현상을 일으켜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대기환경에 모든 사람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

으며, 대기오염 물질이 눈으로 쉽게 확인될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모든 사람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1)(Seo, 2016: 91; Jung, 2013).

대기오염은 발생하기 쉽고 규제하기 어려운 도시병

이며, 우리의 인체 건강에 영향을 준다. 인체는 오염된 

공기를 호흡하는 것, 피부 오염 물질과의 접촉 및 대기

오염물의 영향을 받은 식물을 흡수한다. 호흡 및 음용

수의 질병, 또는 혈압시스템, 간(肝) 등에 유해하고 심

지어 사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중국 허베이성

을 중심으로 대기 오염의 실태를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통해 대기오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대기오염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 대기오염의 의의

WHO의 대기오염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대기오염

은 “대기 중에 인위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한 가지 

또는 그 이상 존재하여, 오염물질의 양, 농도 및 지속

시간이 어떤 지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쾌감을 일

으키거나, 해당지역의 공중보건 상 위해를 끼치고 인

간이나 동식물의 활동에 해를 주어, 생활과 재산을 향

유할 정당한 권리를 방해받는 상태”로 정의된다(Li, 

2016: 6).

대기오염은 오늘날의 대표적인 도시 공해로서, 자동

차⋅공장⋅발전소⋅가정에서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매연이나 가스 때문에 생긴다. 그리고 화산 폭발이나 

산불 등에 의해서도 공기가 오염된다. 오염된 공기는 

1) 임종한 인하대병원 교수와 김순태 아주대 교수가 이끈 공동 연구직은 통계청-기상청-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기오염

이 수도권 지역 거주자의 사망의 끼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니 이렇게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직은 대기 중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10ug/m³ 증가 할 때 마다 사망위험이 6%가량 높아진다는 미국 등의 연구 결과를 활용했다. 또한 2010년을 기준으로 연구직이 

미세먼지가 원인이 돼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를 질환별로 분석했더니, 호흡기질환은 1만2,511명, 심장혈관질환은 1만2,351명, 

폐암은 1,403명, 만성기관지염은 2만490명 등이었다(Hankyoreh, 201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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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Contents

carbon monoxide
Carbon Monoxide is an pollutant occurred by road transportation vehicle. Carbon Monoxide is an odorless, 
tasteless, poisonous gas.

hydrocarbon
Hydrocarbon is a chemical compound that is a mixture of hydrogen and carbon. Hydrocarbon occurred 
in the case of incomplete combustion of gasoline. Hydrocarbon can be a cause of smog formation.

nitrogen oxide
Automobiles and power plant incur nitrogen oxide. Nitrogen oxide record high figure in many cities, 
especially in the congestion transportation time 

ozone
Ozone is an inorganic molecule with the chemical formula O3. Ozone can be seen in the photochemical 
smog as a gas. 

particle
Particles are materials in a form of very tiny solid matter or liquid, such as soot, dust, smoke, and 
aerosol. Particles are spreading through the air and occur in the case of manufacture business, automobiles, 
and burning coal at home.

smoke Smoke is also a kind of pollutants and composed of solid matter to be seen, such as smoke of chimney.

sulfur dioxide
Sulfur dioxide Sulfur dioxide is a colorless gas with a pungent odor. It is a liquid when under pressure, 
and it dissolves in water very easily. Sulfur dioxide in the air comes mainly from activities such as 
the burning of coal and oil at power plants.

※ Source: Revised from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2013).

Table 1. General air pollution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바람에 의해 이리저리 퍼지기도 

하여 그 피해가 더욱 커진다. 또한, 여러 가지 오염 물

질이 서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광화학 스모그를 만들

기도 한다.

2. 대기오염의 발생 원인과 특징

1) 산업생산의 폐기가스 배출

산업 생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대기 오염 물질의 

주요 원인이 된다. 산업 생산은 기본적으로 화석 연료

의 연소와 화학 원료의 대량사용을 가져오고, 이는 이

산화탄소 등의 오염가스를 배출한다. 따라서 이들이 대

기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 

2) 연료의 대량연소

현재 중국에서는 석탄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연료다. 

보일러의 연소 및 가스 배출은 대기 오염의 중요한 부분

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보일러 청정

에너지 개조를 진행해왔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개

혁 과정이 느리고 보일러 배출은 여전히 기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겨울에는 중국 북부 지역의 

대부분이 스모그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이것은 보일러 

연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개인이 사용하는 차량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

라 차량 주행과정 중 배기가스 배출에는 대량의 오염성 

가스가 함유되어 있으며, 그중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먼지

먼지는 도로 먼지와 건설 현장 먼지 등 두 가지로 나

눌 수 있다. 건설업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건설업체

가 공사 효율 및 건물 자체의 품질을 위해 에너지 절약

을 무시하는 한편,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경우, 쉽게 환경을 파괴하며 먼지가 많은 

날씨가 발생한다. 또한 도시 건설 중 도로공사에서의 

경사면의 문제가 많이 있다. 도시 도로는 일반적으로 

건설 중 도로 양쪽의 횡단보도보다 약간 낮게 설계되어 

보행자 도로의 먼지와 교통량의 먼지가 노면에 쌓여 있

어서, 너무 많이 쌓이면 먼지가 발생하기 쉽다(王彬 & 

张研研, 2017).

5) 기후변화

대기의 스모그 오염은 인위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기

후 변화는 대기 스모그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 첫째, 

냉기 활동의 성능이 약해진다. 찬 공기 활동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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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량, 강설량 및 바람은 공기를 정화 할 수 있는 기능

이 있다. 풍속이 감소함에 따라 높은 고도의 수인성 요

소는 지면에 도달하기 전에 사라지며 땅에 떨어지지 않

는다. 둘째,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더 차갑고 더 무

거운 공기 위로 상승한다. 하지만 온도의 반전에 의해 

공기 대류를 방해하며, 모든 종류의 유해한 가스는 표

면 근처의 대기에서만 떠다녀 스모그가 발생하며 심각

한 대기오염이 된다(刘才君, 2016: 136).

3. 대기오염의 특징과 범위

1) 오염범위가 크다.

공기의 확산이 너무 넓어서 대기오염은 도시와 주민

의 생활에 많은 불편한 영향을 주고 있다. 대기오염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오염을 개선할 때 어느 정도의 어려

움이 증가한다. 대기오염의 영향 범위의 크기는 오염물

질이 많은 동시에 기후와 풍향의 영향을 받게 된다. 

2) 오염물질이 많다.

경제발전에 따라서 대기오염도가 점점 증가하며, 산

업생산의 폐기물만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의 폐기

물도 많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동시에 개인 승용차가 급증해서 자동차 배기량도 증가

하고 도시 교통과 도시 공기에 영향을 주고 오염도가 

더 심해진다. 

3) 오염개선의 어려움

대기오염 개선 작업은 너무 복잡하며,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완벽한 예방 제도가 필요

하다. 현재 중국 대부분의 도시에는 대기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가 존재한다. 과학발전관의 실천 및 경제발전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대기오염이라고 하는 환경문제는 오

염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개선방식이 완

벽하지 않고 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개선 작업에

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徐健 & 冯涛, 2013: 125). 

4. 대기오염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Moon(2014: 66-67)에서는 베이징시의 대기 오염 

현황과 관리 조치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다. 베이징시

는 대기오염 방지 사업을 위한 7개의 개선대책을 제안

했다; 첫째, 대기오염 방지 관련 법률의 강화다. 둘째, 

정부의 대기환경 관리 수준 제고 노력이다. 셋째, 기업 

및 환경 과학 기술의 발전을 필요로 하였다. 넷째, 지역

난방 및 녹화대책 수립이다. 다섯째, 환경 정보 공개 및 

스모그 날씨 예보 시스템의 구축이다. 여섯째, 환경 보

호를 위한 홍보강화다. 일곱째, 비정부 환경 조직의 운

영 활성화다. 

Xi(2015: 69-70)은 중국의 미세먼지 오염 방지를 위

한 개선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부에 

요청하여 환경보호 법률을 개정하고 기존 법률을 강화

시켜 법률적 제도를 완전하게 갖추는 것이 미세먼지 오

염과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수단이다. 둘째, 

현재와 같은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화석연료, 즉 석탄 

사용량을 가능한 최소한도의 사용으로 감소시켜야 하

며, 연료 연소 시에 배출가스에 대한 제한과 처리를 강

화해야 한다. 셋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미세먼지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배기가스 

저감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면, 자동차 배기가스 즉, 오

염원을 감소시킬 수 있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Chao(2016: 132-133)는 상하이시 주요 대기 오염물 

PM10, PM2.5, SO2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상하이시

의 주요 대기 오염원 및 오염물 배출 상황을 조사 연구

하는 것을 통해, 상하이시 대기오염 관리정책(정부분

야)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대기오염 관련 법규

를 완비한다. 둘째, 환경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셋째, 

정부의 환경보호 부서나 비정부 조직이나 대중 참여 활

동의 종류, 수량, 수준을 강화시켜야 한다.

Yue(2017: 38-42)는 베이징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대

기오염 수준을 낮추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정부차원과 개

인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정부차원에서

의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대기오염 관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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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Year Subject Note

任孟君 2014 Cooperative Regulation of Regional Air Pollution in China China

袁 冬 2011 Current Status and Hazard Prevention Plan of Air Pollution in China China

杨 清 2015 Air Pollution and Its Prevention Method in China China

王多龙 2015 Cause of Air Pollution and Regulation Method China

Yoo 2014
Government Policy and Enterprise Environment Business Strategy to Reduce the Air 
Pollution in China

Korea

Moon 2014 Air Pollution Prevention Measures of Metropolitan Cities in China Korea

Xi 2015 Particles Pollution Problem and Its Solution in China Korea

Yue 2017 Current Condtion of Air Pollution Policy and Its Improvement in China Korea

Chao 2016 Air Pollution Management in Shanghai Korea

Table 2. Air pollution literature survey

구를 위한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② 베이징 시내의 도

시 공간의 합리적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③ 대기 질 관

리를 강화해야 한다. ④ 에너지 소비구조를 전환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⑤ 집중화된 열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 ⑥ 국민의 환경보호 의식 수준을 함

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이

와 함께 둘째, 개인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쓰레기 분리수거를 일상화해야 한다. ② 일상

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

杨清(2015: 49)은 중국 저오좡시(枣庄市) 대기오염

의 현재 현황과 원인을 분석했고, 대기오염을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① 생태문명을 건설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시행한다. ② 완벽한 법률체제를 만들고, 엄격

한 법적인 관리를 강화시킨다. ③ 더 많은 연구와 과학

적 기술 및 자금 투자를 통해 오염을 과학적으로 개선한

다. ④ 지역생태와의 조화를 이루고, 각 지역과 각 부문

이 연방(联防) 협력을 함으로써 오염을 예방한다. ⑤ 막
대한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환경보호의식을 올리고 국

민의 환경 인식 수준을 향상시켜야한다.

任孟君(2014)은 국내⋅외 협력적인 대기오염예방 사

례비교를 통해 중국의 지역 간의 협력적 대기오염 예방 

대책의 현황, 문제점, 원인을 분석하고, 중국의 지역 대

기오염의 대책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대책의 개선이다; ①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환경 복원 분야의 관리권과 재정권

을 합리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가 지역대기오염을 예방하는 정책 방안 설계가 필요하

다. 둘째, 지방정부의 지역대기오염에 관한 개선방안이

다; ① 지역범위 내 환경개선 관리정책을 강화해야하

다. ② 지방정부는 지역대기오염 연방연지치(联防联之
治)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사

회의 대중과 정부 간의 협력 메커니즘이다; ① 국민과

의 협력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을 환경 개선 활동에 참

석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② 환경보호 NGO와의 협력 

능력을 강화한다. 넷째, 기업 및 정부 간의 협력 메커니

즘 구축이 필요하다. ① 지역 경제 정책의 개선, 산업구

조의 합리적인 배치. ② 세금 가격의 정책 개선, 오염물 

배출 요금의 증액 등이 필요하다. 

Ⅲ. 중국 대기오염에 관한 실증 분석

1. 연구의 가설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연구는 중국의 대기오염 실태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중국인의 대기오염 인식을 살펴

보기 위해, 2017년 11월 10일,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배포된 설문지가 모두 회수

되어 회수율은 100%였으며, 불성실이나 무성의 답변, 

그리고 미응답 설문지가 없었기 때문에 회수 설문지 전

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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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Frequency(%) Classification Frequency(%)

Gender

Male 63(42)

Job

Teacher 19(12.7)

Female 87(58) Student 55(36.7)

Sum 150(100.0) Civil Servant 8(5.3)

Age

under 20 8(5.3) Citizen 18(12.0)

20-30 92(61.3) Soldier 1(7)

30-40 25(16.7) Business man 20(13.3)

40-50 14(9.3) Others 29(19.3)

50-60 11(7.3) Sum 150(100.0)

Sum 150(100.0)

Residence

City(市) 83(55.3)

Educational

Background

Elementary school 6(4.0) District(县) 17(11.3)

Middle school 11(7.3) County(镇) 13(8.7)

High school 18(12.0) Town(村) 37(24.7)

College/university 65(43.3) Sum 150(100.0)

M.A. 34(22.7)

Income
Level

(yuan/month)

3,000-5,000 43(28.7)

Ph.D. 16(10.7) 5,000-7,000 17(11.3)

Sum 150(100.0) 7,000-10,000 15(10.0)

10,000-20,000 11(7.3)

20,000-50,000 5(3.3)

Others 59(39.3)

Sum 150(100.0)

Table 3.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연구가설 1]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은 자금투자를 통한 

대기오염 개선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은 대기오염 개선 정

책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대기오염의 중요성(건강, 생활, 생명⋅재

산, 질병발생, 주변국가 등)에 대한 인식

은 자금투자를 통한 대기오염 개선 인식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대기오염의 중요성(건강, 생활, 생명⋅재

산, 질병발생, 주변국가 등)에 대한 인식

은 대기오염 개선 정책제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국 사람들의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 조

사에 참여한 전체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성별은 전체 응답자 150명 가운데 남

성이 42%(63명)로, 여성이 절반 이상을 초과하는 58% 

(87명)를 차지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대기오염 인식 

조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연령은 20세 미만이 5.3%(8명), 20세-30세 사

이가 61.3%(92명), 30세-40세 사이가 16.7%(25명), 40

세-50세 사이가 9.3%(14명), 50세-60세 사이가 

7.3%(11명)이었다.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20세 미만에 

비해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과 주목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20세-30세 사이의 젊은 층이 대기오염 

인식 조사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학력의 분포는 초등학교 졸업이 4.0%(6명), 중

학교 졸업이 7.3%(11명), 고등학교 졸업이 12.0%(18

명), 대학교 졸업 43.3%(65명), 석사 졸업 22.7%(34

명), 박사학위 소지자가 10.7%(16명)로 조사되었다. 

넷째,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교사 12.7%(19명), 학생 

36.7%(55명), 공무원 5.3%(8명), 보통시민 12.0%(18

명), 군인 1%(1명), 회사원 13.3%(20명), 기타 19.3%(29

명)이었다. 학생이 36.7%로서 가장 많은 참여 수치를 보

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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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hypothesis)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level of
significance

95.0% of B 
(confidence interval) R² adjusted R²

B SE ß lowest maximum

1 (permanent) 3.713** .227 　 16.391 .000 3.265 4.160

interest .081 .060 .110 1.348 .180 -.038 .199 .012 .005

2 (permanent) 4.045** .160 　 25.264 .000 3.729 4.361

interest .110* .042 .210 2.608 .010 .027 .194 .044 .037

3 (permanent) 2.480** .466 　 5.321 .000 1.559 3.401

importance .333** .101 .262 3.304 .001 .134 .531 .069 .062

4 (permanent) 2.772** .318 　 8.718 .000 2.144 3.400

importance .365** .069 .400 5.312 .000 .229 .500 .160 .154

Model(hypothesis)1: dependent variable: investment. * p < 0.05  ** p < 0.01
Model(hypothesis)2: dependent variable: policy institution. * p < 0.05  ** p < 0.01
Model(hypothesis)3: dependent variable: investment. * p < 0.05  ** p < 0.01
Model(hypothesis)4: dependent variable: policy institution. * p < 0.05  ** p < 0.01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f hypothesis 

Hypothesis Results of test

1
Interest in the Air Pollution affect significantly one’s awareness of air pollution improvement through 
fund investment.

Reject

2
Interest in the Air Pollution affect significantly one’s awareness of air pollution improvement through 
policy institution.

Accept

3
Interest in the Importance (health, living, life, property, disease, neighboring countries, etc) of Air Pollution 
affect significantly one’s awareness of air pollution improvement through fund investment.

Accept

4
Interest in the Importance (health, living, life, property, disease, neighboring countries, etc) of Air Pollution 
affect significantly one’s awareness of air pollution improvement through policy institution.

Accept

Table 5. Hypothesis test results

다섯째, 응답자의 수입을 살펴보면, 3,000-5,000

위안 사이가 28.7%(43명), 5,000-7,000위안 사이는 

11.3%(17명), 7,000-10,000위안 사이는 10%(15명), 

10,000-20,000위안은 7.3%(11명), 20,000-50,000

위안은 3.3%(5명), 그리고 기타는 39.3%(59명)로 가

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거주지 분포는 역시 시(市)가 55.3%(83

명)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었다. 다음으로는 촌(村) 거

주자는 24.7%(37명), 현(县) 거주자는 11.3%(17명), 진

(镇)은 8.7%(13명)로 나타났다.

2. 가설의 검증

1) 가설(1) :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은 자금투자를 통

한 대기오염 개선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

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

설 1은 기각되었다.

2) 가설(2) :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은 대기오염 개선 

정책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95% 유의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0.110, 베

타=0.210).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3) 가설(3) : 대기오염의 중요성(건강, 생활, 생명⋅
재산, 질병발생, 주변국가 등)에 대한 인식은 자

금투자를 통한 대기오염 개선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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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95% 유의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0.333, 베

타=0.262).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4) 가설(4) : 대기오염에 중요성(건강, 생활, 생명⋅
재산, 질병발생, 주변국가 등)에 대한 인식은 대

기오염 개선 정책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95% 유의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0.365, 베

타=0.229).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대기오염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건강, 생활, 생명⋅
재산, 질병발생)은 모두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볼 수 있다. 즉, 인간은 누구나 건강한 

생활을 원하며, 긴 수명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

여 정책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자금투자도 감당할 필

요성을 느낀다.

그러나 대기오염에 관한 관심은 인간의 내재적 욕구

에 관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영향을 주지만, 

자금투자를 감당하고자 하는 정도에는 영향을 못 준다

고 볼 수 있다. 대기오염의 자금투자에 관한 조세부담

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과 수명에 직접 관련

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Ⅳ. 중국의 대기오염 인식 분석 결과

중국의 대기오염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 중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중 대기오염에 대해 매우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는 23.3%(35명), 약간 관심이 있

다는 응답은 32%(48명), 보통이라는 응답은 34%(51명)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관심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기오염의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대기오염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 중에서, 건강

에 대한 영향을 매우 그렇다는 응답자가 83.3%(125명)

으로 압도적이다. 생활 불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108명), 질병 발생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응답자

가 74.7%(112명), 생명⋅재산 위협에 대해서는 매우 그

렇다는 응답자가 60.7%(91명)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

로 대기오염은 주민의 일상생활 및 안전에 매우 큰 영향

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변국가에 대한 영향을 살펴봤을 때,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가 26%(39명), 전혀 그렇지 않다

는 응답자도 9.3%(14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미

루어 볼 때, 중국 국민은 중국의 대기오염은 심각하지

만 주변국가에게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에는 크게 동

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자금투자를 통한 대기오염개선 인식에 대한 응

답 결과는 환경개선에 대한 자금투자를 통해 대기오염

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응답이 36%(54명)이었다. 기술개

발에 대한 자금투자를 통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수 있다

는 응답은 39.3%(59명), 설비개선에 대한 자금투자를 

통한 대기오염 개선 인식이 41.3%(62명), 정부의 지속

적인 자금 투자를 통한 대기오염 개선 인식이 41.3%(62

명), 중요 방식에 대한 자금투자를 통한 대기오염 개선 

인식이 40.7%(61명)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보면 자

금투자를 통해 대기오염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

리 확산되어 있으며,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결 론

이 연구는 경제가 고속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심각한 

대기오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러한 우리 생활 건강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기오염을 효율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첫째, 설문조사를 통해, 젊은 사람들이 대기오염

에 대해 관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높



A  Stu d y on th e C u rrent Statu s an d  Im provem en t P lan s of A ir P ollu tion  in  C h in a  79

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기오염에 대해 더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대기오

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중에서 대기오염은 건강, 

일상생활, 질병, 생명⋅재산 등의 질문에 대해 많은 응

답자들은 대기오염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대기오염의 중요성(건강, 생활, 생명⋅재산, 질병발생, 

주변국가 등)에 대한 인식은 대기오염개선 정책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다. 넷째, 대기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금투자가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중

국의 대기오염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에너

지 절약 및 저감 배출을 위해 신기술 개발을 강화해야한

다. 둘째, 정부에서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표준을 제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에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자금투자 금액을 계속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넷

째, 석탄, 석유의 개발 및 사용량을 제한하는 동시에 천

연가스 등 오염배출이 약한 에너지로 교체해야 한다. 

다섯째, 인력과 자본을 집중해서 도시의 녹화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영(零)배출 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일곱째, 

엄격한 벌금제도와 강력한 대기오염 저감 대책 추진 조

직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도시별로 실시

간 대기 질 측정기를 설치하고, 실시간 관찰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아홉째, 대기오

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국민의 인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 열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선진국들과

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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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기오염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

국문초록 오늘날 대기오염은 세계의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 중 하나로 나타났다. 대기오염은 인간의 건강, 
산업과 농작물 생산, 동⋅식물의 성장, 사회적 재산과 지구 환경 등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

이다. 이 논문은 중국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절약 및 저감 배출을 위한 신기술 

개발; 새로운 배출 표준의 제정;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투자 증액; 석탄, 석유의 개발 및 사용량 

제한 및 천연가스 등으로의 에너지 교체; 도시의 녹화면적 확대;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영(零)배출 

에너지 사용 확대; 실시간 대기 질 측정기 설치; 대기오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한 국민 인식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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