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e-jehs.org

I. 서    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처

리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를 회수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

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많은 소각시설

이 15년 이상의 운영기간을 넘어가며 성능 저하와 오염물질 배

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1-6) 노후화된 소각시설에서 배출되

는 유해물질은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치며, 주민들의 건강 문제

를 초래할 수 있다.7,8) Dioxin, NOx, SOx 등의 유해 물질은 대

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다양

한 건강 문제를 야기하며,7) 특히 Dioxin 배출은 소각장 인근 지

역 주민들의 암 발병률을 크게 증가시켜 Dioxin 배출이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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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20% 이상의 암 발병률을 유발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

다.9,10) 이러한 이유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철저하게 관리하

고 규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설의 유지 및 보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

다.6)

2022년 기준, 국내에는 총 407개의 소각시설이 있으며, 

이 중 공공처리시설이 183개, 자가처리시설이 100개, 중간처

분업체가 124개로 구분된다.5) 이러한 소각시설들은 하루 총 

39,389톤의 처리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연간 약 9,074,392톤

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5) 특히,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기물은 약 5,031,601톤, 자가 처리시설은 930,414톤, 중간

처분업체는 3,112,376톤을 각각 처리하여, 폐기물 처리 인프라

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5)

유럽과 미국의 사례에서도 소각시설 대보수가 적시에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다이옥신을 비롯한 오염물질의 배출이 증가하

여 지역 사회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

과가 보고되었다.4,7) 특히, 노후화된 소각시설에서 대보수는 성

능 회복과 장기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

명하고 있으며,10) 대보수를 적기에 시행하지 않을 경우 성능 저

하가 가속화되고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6)

소각시설의 기술진단은 성능 평가 및 보수 시기 결정을 위한 

핵심 절차로,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를 위해 필수적이다. 기술진단을 통해 설비 성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설비 교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적절한 시점을 결정

함으로써, 시설의 장기적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 규정

에 따르면, 50 T/D 이하의 소각시설은 사용 후 1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50 T/D를 초과하는 시설은 14년 후에 기술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분석한 결과, 실제 소각시설에서는 기술진

단이 현행 기준보다 늦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성능 저하 및 유해물질 배출이 적기에 조치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각 소각시설의 진단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적 안정성과 운영 안정성을 분석하였으며, 대보수와 신규 

설치의 비용을 비교하여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적

의 대보수 주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폐기물 발생량 및 소각시설 현황 분석
폐기물발생량 자료는 자원순환정보시스템(www.recycling-

info.or.kr)과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를 활용하여 최근 20년의 

데이터 분석을 위해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를 사용하였

다. 소각시설 현황은 국내 소각시설 중 30 T/D 이상의 생활폐

기물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

다. 

2. 소각시설의 노후화 및 용량에 따른 안정성 분석 
소각시설의 노후화 및 용량에 따른 안정성 분석은 소각시설

의 안정성 평가에 활용된 자료는 국내에서 운영 중인 15개 소

각시설에서 실시한 진단보고서를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진단

보고서에는 시설의 운영 현황, 기술적 성능, 오염물질 제거 효

율 등이 포함되며, 측정 분석 자료는 공인 측정기관의 성적서를 

활용하였다. 노후화에 따른 안정성 분석을 위해, 진단보고서가 

수집된 15개 소각시설 중 처리 용량과 소각 및 방지시설 공정이 

유사한 4개 시설을 선정하였다 대상 소각시설은 100 Ton/D의 

처리용량을 가지는 대형 소각시설이며 소각방식은 스토커방식

이고 방지시설공정은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 공정

이 적용되어 있다. 

선정된 소각시설은 각각 운영 9년 차, 14년 차, 15년 차, 22년 

차에 진단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초기(9년 

차)는 소각시설 설치 후 약 9년간 성능이 최적 상태로 유지되는 

시기로, 중기(14년 차, 15년 차)는 성능 저하가 서서히 시작되어 

유지보수와 대보수가 필요한 시기로, 노후기(22년 차)는 성능 

저하가 뚜렷해져 대보수가 필수적인 시기로 구분하여 성능 차

이를 비교하였다. 중기 단계에서는 14년 차와 15년 차 소각시설

의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선정소각시설은 각각 운영 9년 차, 14년 차, 15년 차, 22년 차

에 진단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초기(9년 차), 

중기(14년 차, 15년 차), 노후기(22년 차) 단계로 나누어 성능 

차이를 비교하였다. 단, 중기는 14년 차와 15년 차 소각로의 평

균을 사용하였다.

용량에 따른 안정성 분석을 위해서는 자료수집대상 15개 소

각시설 중 10~13년 사이에 진단평가를 실시한 소각시설을 대

상으로 소각공정과 방지시설공정이 유사한 시설 중 처리 용량

을 기준으로 30 T/D, 50 T/D, 150 T/D, 200 T/D로 구분하여 

안정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소각시설의 안정성 평가는 기술적 안정성과 운영안정성을 적

용하였으며 기술적 안정성은 소각효율(강열감량)을 평가하였

고, 운영안정성의 평가 항목으로는 CO, NOx, SOx, 먼지, HCl,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의 제거 효율을 사용하였다. 

3. 소각시설의 대보수 및 기술진단의 시점 분석
소각시설의 대보수와 진단평가 시점분석을 위해 대보수비

용과 신규 설치비용의 상대적 비교를 실시하였다. 비용 분석은 

30 T/D 이상의 소각로 131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2023년 기준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

로, 신규 설치비용 분석은 2022년 12월 물가를 기준으로 산출

하였으며 대보수와 신규 설치 시 소요되는 설치비용을 비교하

여, 두 방식 간의 상대적 경제성을 평가했다. 또한 2005년 이후 

기술진단평가를 실시한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용량별 진단 시

기를 분석하고 법적기준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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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국내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소각시설 현황
국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3년 1,852만 톤에서부터 

2022년까지 2,304만 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약 1.2%의 증가

율을 보였다. 이는 20년간 총 452만 톤의 생활폐기물이 증가하

였고 매년 약 22만 톤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기

간 동안 매립량은 746만 톤에서 236만 톤으로 크게 감소하였

으며, 재활용량은 837만 톤에서 1,516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Table 1).

폐기물 처리방법 중 소각은 2003년 연간 268만 톤에서 

2022년 553만 톤으로 처리량이 증가한 반면 2003년 305개였

던 소각시설은 2011년 176개로 감소하였고, 이후 소수의 소각

시설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나 연도별로 소량의 변화가 있었을 

뿐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2022년에는 183개가 운영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Fig. 1). 

2. 소각시설의 안정성 평가

2.1. 소각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정성 분석

운영 초기 소각시설에서 다이옥신 제거 효율은 100%, HCl
과 NOx 제거 효율은 각각 87.3%와 68.0%로 나타났다. 운영 

중기 소각시설에서는 다이옥신 제거 효율이 95.7%로 감소하였

으며, HCl와 NOx 제거 효율도 각각 78.7%와 86.8%로 나타났

다. 후기 소각시설에서는 다이옥신 제거 효율이 90.9%로 감소

하였고, HCl와 NOx 제거 효율은 각각 91.3%와 79.7%로 나타

났다(Fig. 2). 

소각시설의 기술 안정성은 시설 노후화에 따라 운영 초기 소

각시설은 소각 효율이 94.7%, 운영 중기 시설에서는 92.3%, 운

영 노후기 시설에서는 96.0%로 나타났다. 강열감량은 운영 초

기 시설에서 5.3%, 운영 중기 시설에서 7.7%로 증가하였으며, 

운영 노후기 시설은 1.0%로 감소하였다.

2.2. 소각시설의 용량에 따른 성능 안정성 분석

소각시설의 처리 용량에 따른 오염물질 제거 효율을 분석한 

결과, 처리 용량이 증가할수록 오염물질 제거 성능이 전반적으

로 향상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Table 2). 30 T/D 소각시설에

서는 HCl 농도가 7.0 ppm에서 1.5 ppm으로, SOx 농도가 8.0 

ppm에서 2.5 ppm으로 감소하여, 기본적인 제거 성능을 나타

냈다. 특히, Dioxin 농도는 8.844 ng-TEQ/Sm3에서 0.008 ng-

TEQ/Sm3로 크게 감소하여, 높은 제거효율을 보였다. 50 T/D 

소각시설에서는 HCl 농도가 202.4 ppm에서 5.2 ppm으로 크

게 감소하였으며, SOx 농도도 59.7 ppm에서 2.0 ppm으로 줄

어들어 더욱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또한, Dioxin 농도는 3.877 

ng-TEQ/Sm3에서 0.034 ng-TEQ/Sm3로 감소하여 제거 효

율이 개선되었다. 150 T/D 소각시설에서는 HCl 농도가 25.5 

ppm에서 0.0 ppm으로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Dioxin 농도는 

0.176 ng-TEQ/Sm3에서 0.002 ng-TEQ/Sm3로 크게 감소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처리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염물질 제거 

효율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200 T/D 소각시설에서는 

Dioxin 농도가 0.123 ng-TEQ/Sm3에서 0.001 ng-TEQ/Sm3로 

거의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CO, NOx, SOx 등의 다른 오염물질

에서도 높은 제거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각시설의 기술적 안정성 평가결과는 30 T/D 소각시설에서

는 소각 효율이 95.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50 T/D, 

150 T/D, 200 T/D 시설에서는 각각 94.8%, 95.5%, 94.8%

로 나타났으며 강열감량도 용량 크기순으로 각각 4.3%, 5.2%, 

4.5% 와 5.2%를 보였다. 

3. 소각시설의 대보수 및 기술진단의 시점분석

3.1. 대보수 및 신규설치의 비용비교

비용 분석 결과, 대보수는 30~50 T/D는 29~215억 원

이 소요되었으며 용량이 증가할수록 대보수 비용도 증가하

여 200~300 T/D 용량의 소각시설은 664~996억 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에 비하여 신규설치의 우

는 30~50 T/D 용량의 소각로가 177~295억원으로 나타났고 

200~300 T/D 용량의 소각시설은 914~1,371억원으로 높게 

산출되었다. 따라서 대보수의 경우가 신규 설치에 비해 평균적

으로 28% 저렴한 비용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소각시설의 처리 

Table 1. Municipal waste volume by treatment type (2003 vs. 2022) 
(unit: million tons)

Treatment type 2003 2022 AAG (%)

Total waste 18.52 23.04 1.2%
Landfill 7.46 2.36 –3.9%
Recycling 8.37 15.16 3.1%
Incineration 2.68 5.53 4.0%

AAG: average annual growth rate. Fig. 1. Msw incineration treatment fluctuation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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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에 따라 30~50 T/D 소각시설에서 27~37% 범위로 나타

났으며, 200~300 T/D 대형 소각시설에서는 최대 33%까지 절

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

의 경우 15년 이상의 노후화된 시설이 전체시설 중 59%로 많

고 10년 이하의 시설은 8.4% 밖에 되지 않아 향후 대보수를 필

요로하는 시설의 비중이 매우 큰 편이다(Table 4).

Table 2. Operational stabilities of incinerators having different treatment capacities

Incinerator 
capacity Measuring point CO

(ppm)
HCl

(ppm)
SOx

(ppm)
NOx

(ppm)
Dust 

(mg/Sm3)
Dioxin

(ng-TEQ/Sm3)

30 T/D Inlet 10.0 7.0 8.0 54.0 10.0 8.844
Outlet 1.5 1.5 2.5 20.5 2.5 0.008
Removal efficiency 85.0% 78.6% 68.8% 62.0% 75.0% 99.9%

50 T/D Inlet 18.0 202.4 59.7 35.0 1,068.8 3.877
Outlet 15.0 5.2 2.0 34.3 1.6 0.034
Removal efficiency 16.7% 97.4% 96.6% 2.0% 99.9% 99.1%

150 T/D Inlet 13.4 25.5 2.1 42.1 416.6 0.176
Outlet 12.0 0.0 0.0 38.6 3.7 0.002
Removal efficiency 10.4 100.0% 100.0% 8.3% 99.1% 98.9%

200 T/D Inlet 12.1 0.1 0.0 12.1 62.1 0.123
Outlet 10.8 0.1 0.0 2.5 2.2 0.001
Removal efficiency 10.7% 0.0% 100.0% 79.3% 96.5% 99.2%

Fig. 2. Operational stabilities of incinerators having different oper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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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술진단 시점 분석

소각시설의 용량별로 기술진단 시점을 분석한 결과, 30~50 

T/D 소각시설은 평균 13.0년 후, 50~100 T/D 소각시설은 

13.3년 후, 100~200 T/D 소각시설은 15.8년 후, 200~300 T/

D 소각시설은 15.0년 후에 기술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대

부분의 시설들에서 법적기준을 초과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IV. 고    찰

국내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이와 소각시설의 운영현황 추이를 

비교하면 폐기물처리방법 중 소각에 의한 처리가 늘어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시설의 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소

각시설의 확충 시 소형소각로보다는 시설의 대형화에 따른 결

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소각시설의 노후화와 폐기물 처리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소각시설의 처리 용량이 점차 한계에 도

달하였으며, 2020년 이후 소각 처리량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

다. 소각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2000년대 이후 환경 규제 준수

와 기술적 개선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소각시설 설치 기준이 강

화되었다. 특히, 시간당 25 kg 미만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가 

금지되면서 소용량 시설이 크게 감소한 요인으로 보인다. 

소각시설은 운영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각능력의 효율과 오

염물질의 처리효율에 변화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소

각시설의 운영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오염물질 제거 효율이 감

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특히, 다이옥신(Dioxin), 염화수소

(HCl), 질소산화물(NOx) 등의 오염물질 제거 효율은 시간이 지

남에 따라 현저히 저하되었으며, 이는 주로 설비의 노후화와 관

련이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설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일부 성능 회복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성

능 저하를 늦추거나 방지할 수 있다. 동일한 운전기간의 경우에

도 오히려 효율이 증가하는 경우도 관찰되었는데 이는 정기적

인 촉매 교체와 설비 업그레이드가 성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보수는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화된 주요 설비를 교체하거

나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존 인프라를 최대

한 활용하면서도 주요 성능을 복원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대형 소각시설에서는 대보수를 통해 오염물질 제거 

효율을 유지하고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보수는 신규 설치에 비해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므

로,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선택지로 판단된다. 그러나 모든 시

설에서 동일한 성능 회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시설별로 맞

춤형 대보수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은 시설의 특성 및 

운영 조건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Table 3. Cost comparison of revamping vs. new installation 

Incinerator capacity Revamping cost 
(hundred million KRW)

New installation cost 
(hundred million KRW)

Revamping unit cost 
(hundred million KRW)

New installation unit cost 
(billion KRW/T/D)

30~50 T/D 29~215 177~295 4.43 6.24
50~100 T/D 190~379  262~523 4.3 5.9
100~200 T/D 351~702  498~996 3.79 5.23
200~300 T/D 664~996  914~1,371 3.51 4.98

Standard construction costs per unit for incineration facility installation (adjusted for December 2022 prices).

Table 4. Status of municipal solid waste incineration facility operation (as of the end of 2023) (unit: facilities)

Division 30~50 T/D 50~100 T/D 100~200 T/D 200~300 T/D Total Ratio

~10 yrs 3 1 0 7 11 8.4%
10~15 yrs 17 6 16 5 44 33.6%
15~20 yrs 13 7 10 9 39 29.8%
20 yrs~ 3 2 14 18 37 28.2%
Total 36 16 40 39 131 100%

Operating status of municipal solid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by capacity (source: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1)

Table 5. Technical diagnosis period of incinerators

Incinerator 
capacity Regulation 

Average technical 
diagnosis  
evaluation

 Number of 
incinerators

30~50 T/D 11 yr 13 years 2
50~100 T/D 14 yr 13.3 years 3
100~200 T/D 14 yr 15.8 years 4
200~300 T/D 14 yr 15 year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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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단 주기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각시설이 대부분 법정 대보수 기준 연한을 넘긴 상태에

서 시설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용량이 큰 시설의 경우는 

대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현재 기술진단 주기는 운영 조건

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성능 저하와 유해물

질 배출 관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기술진

단 주기를 재조정하고 대보수를 적기에 시행하는 것이 소각시

설의 성능 유지와 환경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

형 소각시설의 경우, 모든 오염물질에서 높은 제거 효율이 관찰

되었다. 특히, 다이옥신 농도는 검출한계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대형 소각시설이 최적화된 처리 공정과 환경 제기 기술을 

통해 오염물질 제거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

형 소각시설에서의 대보수는 성능 회복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배출 감소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시

설의 운영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맞춤형 대보수 전략이 

필요하다.

100톤 규모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대보수와 신규 설치비용

을 비교한 결과, 대보수 비용은 약 351억 원, 신규 설치비용은 

약 498억 원으로, 대보수는 약 29%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였

다. 대보수는 비용 절감뿐 아니라, 소각 효율과 오염물질 제거 

효율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다이옥

신(Dioxin)과 질소산화물(NOx) 등의 유해물질 제거 효율은 시

간이 지나면서 감소하지만, 대보수를 통해 이를 회복할 수 있으

며, 이는 소각시설의 장기적 운영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보수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유지보수 주기를 연장시켜, 운

영 중단에 따른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 

관리에서도 중요한 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다이옥신 농도를 법

적 기준 이하로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한편, 본 연구는 대보수의 경제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성능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이나 설비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

에 대한 정밀 분석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

양한 소각시설 유형과 용량에 따른 대보수의 성능 개선 효과를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보수 주기 최적화를 위한 연구와 

정책적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하다.

V. 결    론

국내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방법 중 매립이 제한적으로 줄어듦에 따라 소각

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소각시설의 수는 소

형 소각로 금지에 따라 2000년대 초반에 약 180개로 감소하였

으며, 현재까지 그 수가 유지되고 있다. 신규 소각시설의 설치는 

환경시설에 대한 NIMBY (Not In My Backyard) 현상으로 인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소각시설의 적정 운영과 소각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 대보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

분의 국내 소각시설에서는 대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소

각 용량의 확보와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소각시설의 진단보고서를 이용하여 소각

시설의 관리현황을 고찰하고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보수 시점에 대하여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소각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소각능력의 안정성과 운영안정성이 운영

기간과 비례하여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운영기간의 영향을 배제

하기는 어려웠다. 14~15년 차의 중기 단계에서 소각시설의 성

능 저하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다이옥신(Dioxin) 제거 

효율이 초기(9년 차)의 99.9%에서 95.7%로 감소했고, HCl 제
거 효율은 87.3%에서 78.7%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성능 저하

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중

기 단계에서의 성능 저하는 대보수를 고려할 시점임을 시사한

다. 22년 차의 노후기는 성능 저하가 더욱 뚜렷해졌다. 다이옥

신 제거 효율이 90.9%로 추가적으로 감소하였고, NOx 제거 

효율 역시 79.7%로 하락하여, 성능 저하가 시간이 지남에 따

라 가속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대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지

지 않으면 소각시설의 성능이 더 빠르게 저하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특히, 50 T/D 이하의 소각시설에서는 11년을 초과한 시

점에서 성능 저하와 오염물질 제거 효율 감소가 명확하게 나타

났다. 현행 기술 진단 주기는 소각시설의 실제 운영 조건을 충

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50 T/D 이하의 소각시설에

서는 1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성능 저하 및 오염물질 제거 효율

의 감소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4~15년 차 시점에

서 대보수를 시행하는 것이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성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임을 제안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보수시기를 15년 

주기로 설정하여,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를 방지하

고, 장기적인 운영비용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대보수의 효율적 시

행을 위한 표준화된 계획 수립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적 가이드

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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