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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사고 유형 구분 내용

1 증기발생기 세 단

2
형 단 사고와 더불어  고압안 주입

신호에 의한 고압안 주입계통 성공

3
형 단 사고와 더불어  고압안 주입

신호에 의한 고압 안 주입계통 실패

4
형 단 사고와 더불어 AC, DC  원 

상실

5 핵연료 손상

6
주 수상실사고와 더불어 보조 수도 

실패

7
증기발생기 세 단과 더불어 AC,  

DC 원 상실

8 잔열제거 기능 상실

9 소내외 정 사고

표 1. 원  비상발령 사고군

 서  론 

원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매우 다양하지만 

인피폭에게 미칠 수 있는 사고의 종류는 방사선비

상발령 사고로 그 범 를 제한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

다. 원 에서 발령하는 비상 발령사고는 다양하지만 

환경 향 평가에서 나타난 사고 기 과 주민 피에 

한 향은 부분 그 험 범 가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주민, 인 피폭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고의 징후를 감시할 경우, 형 사고 

이 에 증기발생기 세 단사과와 같이 환경으로 직

 출 되는 사고에 해 좀더 면 히 찰하여 이

를 감시하는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비상발령 사고군 분류

 원 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고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

하기는 어렵지만 활률론  안 성분석 보고서, 사고 

구분에 한 기존의 연구를 통해 습득한 사고 분류체

계에 의해 9가지 사고 군으로 나 어 표 1과 같이 분

류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얻어진 것과 동일하다.

 비상발령 사고는 백색에서 청색, 청색에서 색으로 

이되는 과정에서 복합 사고 발생에 해 고려하

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런 경향을 감안하여 안 해

석 코드의 입력 자료를 유사하게 작성하여 비상발령 

계획서에 제시하고 있는 사고 유형과 유사한 사고 유

형을 입력하여 사고 해석을 수행하 다. 

 사고군별 MAAP 코드 분석

  9개 사고군을 기반으로 MAAP 코드를 분석한 결

과 되는 선원항 방출 분율은 표1에서 제시한 1번 

항목과 7번 항목이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그림 1에서

는 방출 분율 매우 낮은 계로 각 선원항 별로 합계

하여 표시하 다. 가장 높게 표시되고 있는 사고 1번 

항목은 증기발생기 세 단 사고 으며 7번 항목은 

증기발생기 세 단 사고와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발 소 AC 원과 DC 원의 동시 상실에 따른 원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증기발생기 세 단 사고의 경

우, 환경으로 방사능이 방출되어 인에게 피폭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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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제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원인 AC, DC 원 상실은 가장 큰 향을 주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 사고 시나리오별  방출분율

 MAACCS 코드 기반 사고분석

 임의의 상원 인 원 을 기 으로 80km의 주

민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그림2, 그림 3, 그림 4와 같

은 결론에 도달하 다. 그림 2는 사고 유형별 반경 이

내의 피폭결과를 나타낸것이다. 

그림 2. 사고 유형별 인구피폭 결과

그림 3은 사고 발생시 24시간 이내의 조기 해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는 사고 발생 후 암이 발생하여 

해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조기효과

그림 4. 암 해도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원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경

향 분석에서는 증기발생기 세 단 사고와 같이 

기로 바로 출되는 사고가 가장 큰 해도를 나타내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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