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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광촉매 기술 동향

1. 서언

화석연료의 과잉 소비는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함께 물, 토양 

및 대기 환경의 오염을 가져왔다. 이러한 에너지 위기와 환경 오염을 해결

하기 위해 재생 가능 및 녹색 에너지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중 태양 에너지는 매우 매력적인 자연 에너지원이다. 매년 지구 표면에 닿

는 태양 에너지의 양(1.3 × 105 TW)이 인간이 소비하는 것(2010년 1.6 × 

101 TW)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화학 반응을 통해 태양 에너지

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생산하는 유망한 방법

이 될 수 있다 [1]. 이러한 측면에서 반도체 광촉매 기술은 현재와 미래의 글

로벌 에너지 및 환경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유망하고 실용적인 솔루션

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광촉매는 일반적으로 지구 어디에서나 풍부한 

태양 에너지를 수확함으로써 (1) 물의 광촉매적 분해를 통한 수소(H2)의 생

산, (2) 이산화탄소(CO2)의 변환 및 광환원, (3) 유기 오염 물질의 광촉매적 

광물화 등과 같은 분야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 중에

서도 수중 오염물질처리를 위한 광촉매 적용 기술의 동향에 대하여 중점적

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수질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광촉매 기술 동향

1972년 Fujishima와 Honda에 의해 이산화티타늄(TiO2)의 광전해 물 

분해에 대한 첫 번째 보고 이후 광촉매 기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질 오

염 물질 분해에 효과적인 기술로 인식되어왔다 [3,4]. 특히, 광촉매적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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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공정(Potocatalytic Advanced Oxidation 

Processes, PAOPs)은 기존의 AOP와 달리 수질 

오염 물질을 파괴하기 위해 O3 및 H2O2와 같은 

전구체 화학적 산화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환

경친화적인 수처리 기술로 간주된다. 뿐만아니라, 

광촉매 기술은 유기 분자의 광촉매 산화와 함께 

물에서 금속 화합물의 광촉매 환원 제거에도 적용

될 수 있다. 광촉매용 반도체 중에서 TiO2는 고효

율, 저비용, 기계적 견고성, 화학적 안정성, 비부

식성 특성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어왔다. 그러

나 자외선(UV) 영역(λ < 366 nm)에서만 광활성

인 광대역 밴드갭 에너지(3.2 eV)와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e-)-정공(h+) 쌍의 재결합은 TiO2의 광

촉매 활성과 이들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5,6].

결국 재생 에너지 생산을 위해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거나 수중 오염 물질을 효과

적으로 분해하는 것은 모두 반도체 광촉매의 성

능에 좌우된다. 반도체 광촉매와 관련된 주요 문

제 중 하나는 불충분한 빛 이용률이다. 반도체에

서 밴드 에지(CB 및 VB)의 위치는 산화환원 반응

에 필요한 전위를 충족해야 한다. 이것은 흡수 개

시보다 낮은 에너지를 가진 빛(가시광선 등)은 사

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반도체 광촉매는 

광 생성된 전하 캐리어의 비효율적인 분리로 인

해 광활성 및 양자 효율이 저하된다. 이러한 문제

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광 이용률을 향상

시키기 위해 광 흡수 능력이 우수한 반도체 광촉

매 개발하거나, 광 생성된 e--h+ 쌍의 분리를 효

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다 [1,2]. 이를 위해 (1) 이종원소의 도핑, (2) 결

함 생성, (3) 이중 공촉매의 로딩, (4) 이종 구조

의 구성, (5) 등방성 면의 제조, 그리고 (6) 다성

분을 사용한 시너지 효과 생성 등의 다양한 연구

들이 진행되어왔다 [7,8].

이처럼 수중 오염물질처리를 위한 PAOPs 공정

은 지난 30년 동안 광범위한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수많은 과학적 논문을 생성했다. 이러한 

연구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도시 하수처리 작업에 

광촉매를 적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연

구들은 기술 이전 문제를 무시하고 학문적 옹호와 

산업적 응용 사이의 격차를 벌려왔다. 실험대 규

모의 새로운 재료 개발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에서 

많은 실제적인 문제가 간과되었다. 이들은 깨지기 

쉽고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값비싸거나 희귀

하거나 본질적으로 독성이 있는 성분을 가진 비실

용적인 물질의 확산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최근 

광촉매 수처리 연구에 대한 비판적 문헌들이 지속

해서 보고되고 있다 [9,10]. 따라서 향후 광촉매 

재료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TiO2가 아직 차세대 

재료로 대체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

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AOP 공정들에 비해 

PAOPs의 고유한 이점을 재평가하려면 이들이 활

용될 수 있는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

다. 예를 들어, 광촉매는 산화뿐만 아니라 환원도 

가능하게 하여 질산염이나 크롬산염과 같은 산화 

음이온을 환원적으로 제거에 적용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풍부하고 효율적인 h+ 스캐빈저의 존재

는 오염물질의 환원적 제거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11]. 한편, C3N4와 같은 선택적인 광촉매에 

의해 H2O2를 형성하기 위해 산소를 환원시키는 

능력은 현장에서 AOP 전구체를 생산하는 유용

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8]. 또한 고도로 산화적

인 h+의 생성은 다루기 힘든 유기물의 분해와 광

물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리그닌(펄프 및 제

지 산업), 염료(섬유 산업), 폴리/퍼플루오로알킬 

물질(화학 산업), 및 살충제(제약 산업)가 함유된 

도전적 폐수의 완전한 광물화가 아닌 유해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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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성을 줄이는 전처리 기술로써 적용될 수 있

다 [10]. 이때 유해 오염 물질의 불완전한 분해로 

인해 부산물의 생태 독성 또는 인체 독성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가장 크게 옹호될 수 있

는 속성은 광촉매가 태양열로 구동될 수 있어 매

우 비용에 민감하거나 에너지 제한적인 응용 분야

에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12]. 깨끗한 물에 접근

할 수 없는 일부 지역들은 종종 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하여 태양열 기반 수처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

성을 정당화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틈새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수중 오염물질처리를 위한 

광촉매 기술 개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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