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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ilities of exhibition and collection for cultural properties is affect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In order to accumulate a store of basic data, we was

investigated eight points(three points at exhibition room and five points at

collection room) at four institutes, from December 2000 to March 2001.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the temperature of A-Exhibition room measured low

because of don’t moved HVAC(Heating, Ventilation and Air-Conditioning) System, B-

Exhibition room is dry for the effect of air-conditioner and the air pollutants

concentration of C-Exhibition room is high for the kind of an exhibition room. The

air-condition was varied within the open period.

The air pollutants concentration of A-Collection room is measured high because the

air-pollutants is generated in a new buildings and the air pollutants concentration

of C-1 & C-2-Collection room is high for the kind of an collection room. It is

necessary to ventilate sufficiently.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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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환경이라 함은 물체를 둘러싸고 그것과 일정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외계로서

공기, 빛, 바람, 동식물, 지형 등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의 모든 것으로 크게 실

외환경과 실내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실외환경은 흔히 대기환경이라고도 하며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행해져서 대기환경기준도 설정되어 있고, 최근에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산성비의 영향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산업사회에서

인간은 일상 생활 대부분이 여러 형태의 실내공간(가정, 사무실, 작업장, 상가,

자동차, 지하철 등)에서 유지되고 있어 실내환경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겼으며

인간이 주체가 되는 생활 속에서 문제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화와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대기는 상당히 오염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연

적인 환기만으로는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물의 기밀화는 실내 공기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실

내에서 사용되는 기기나 건축재료가 다양화되면서 이들로부터 새로운 오염물질

이 배출되기도 한다.

이렇듯 각종 환경오염에 의해 문화재를 전시, 수장하는 시설도 영향을 받고 있

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문화수준

의 향상으로 전시관, 박물관 등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전시, 수장

시설의 보존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이제까지는 문화재를 전시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지만, 최근 들어 보존 및 열화방지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그 대책

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

본 연구는 박물관 등의 문화재 전시 및 수장시설에 대한 보존환경을 조사하여

손상요인에 의한 재질별 변화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보존대책 강구 및 문화재에 대한 보존환경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4개 기관의 실내보존환경을 조사하여 환경변화 경향 및 정

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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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 내용 및 방법

1. 조사 방법

2000년 1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4개소 총8개 지점(전시실 3개 지점, 수장고 5

개 지점)을 대상으로, 공기의 흐름이 안정하여 균일한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

점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전시실의 경우, 관람객의 이동이 가장 많은 현관 로비와 보존환경의 영향을 많

이 받는 금속, 섬유, 지류가 전시되는 전시실을 위주로 조사하였다. 평일, 공휴

일, 휴관일을 끼워서 조사하였으며, 측정기기 설치시 관람객에게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수장고의 경우에는 공조기 및 항온항습기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지점을 선

정하여 24시간 이상 조사하여 환경변화 경향을 파악하였다.

2. 측정 기기 및 항목

측정항목은 여러 환경인자 중에서 온도, 습도, 기류 그리고 문화재 및 관람객에

게 영향을 미치는 공기오염물질인 CO, CO2, SO2, HCHO, Total HC, H2S, O3, NOX

를 측정하였으며, 각 측정기기에 대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3. 조사 지점 개요

본 연구는 4개 기관, 총8개 지점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보존환경 조사시 각 기

관과의 약속으로 인해 기관명을 밝힐 수는 없으며, 각 기관을 A, B, C, D로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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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측정 기기 및 항목

측 정 기 기 측 정 항 목 비 고

CASELLA ICS500 (영국) 온도, 습도, 기류, CO, CO2 1시간 간격
INNOVA 1312, 1309 (덴마크) SO2, HCHO, Total HC, H2S, O3 5분 간격
API 200A (미국) NOx(NO, NO2) 5분 간격



기하였다. A기관은 도심 근교지역에 위치 비교적 해안과 가까이 있고, B기관은

도심 외곽지역, C기관은 도심 근교지역, D기관은 도심지역에 각각 위치하고 있으

며, 각 조사지점에 대한 개요는 Table 2와 같다.

Ⅲ. 조사 결과

1. 온·습도

각 조사지점별 온도와 습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 Fig. 1, 2와 같고, 각종

유물의 온·습도 조건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전시실의 경우, 평균 온도와 습

도가 A전시실 10.4℃, 37%, B전시실 22.1℃, 26%, C전시실 18.7℃, 31%로 모든

측정지점이 건조한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A전시실은 공조기가 전혀 가동되지 않

아 전시실이 춥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관람에 지장을 주었으며, B·C전시실은

Fig. 1(좌), 2(좌)에 나타나듯이 공조기를 가동하는 개관시간(09:00∼18:00)에

온·습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수장고의 평균 온·습도는 공조기가 전혀 가동되지 않았던 A수장고가 16.3℃,

47%, C-2수장고가 17.5℃, 41%로서 Table 4의 각종 유물의 온·습도 조건에 다

소 차이를 나타내었고, 개관시간에만 공조기가 가동되었던 B수장고가 20.4℃,

34%, D수장고가 22.4℃, 32%로서 표4와 차이가 나지만, Fig. 1(우), 2(우)에 나타

나듯이 온·습도 변화가 거의 없이 일정하게 측정되었다. 또한 수장고내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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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각 조사지점에 대한 개요

전 시 품 수 장 품 비 고
·신축시설(수장고)
·공조기 가동 안함.
·개관시간에만 공조기 가동

·C전시실 : 개관시간에만 공조기 가동
·C-1수장고 : 항온항습기가 별도로 설

치되어 24시간 가동
·C-2수장고 : 공조기 가동 안함.
·개관시간에만 공조기 가동

·의복류
·민속자료
·토기류
·기와류

·서양화류
·조소류

-

-

·토기류
·기와류

·C-1 : 서양화류
·C-2 : 조소류

·고서적류

A기관

B기관

C기관

D기관



의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어 있는 C-1수장고의 평균 온·습도는 21.5℃, 51%로 매

우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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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각 조사지점별
온·습도 측정 결과

Fig. 1
각 조사지점별 평균 온도[℃] :
전시실(좌)·수장고(우)

A B C A B C-1 C-2 D
전 시 실 수 장 고

평균 10.4 21.8 18.8 16.3 20.4 21.5 17.5 22.4
max 11.3 23.7 21.0 17.3 20.8 21.6 17.5 22.5
min 9.9 20.3 17.1 15.8 19.9 21.4 17.4 22.2
평균 37 26 31 47 34 51 41 32
max 39 28 35 48 37 51 42 34
min 34 24 26 43 31 51 40 30

온 도
[℃]

습 도
[%]

Fig. 2
각 조사지점별 평균 습도[%] :
전시실(좌)·수장고(우)



2. 기류

각 조사지점별 기류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5, Fig. 3과 같다. 평균 기류가 A전

시실은 0.03m/s, B·C전시실은 0.06m/s로 정온(定溫)인 0.3m/s보다 낮게 측정

되었고, Fig. 3(좌)를 보면 개관시간의 기류가 다소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수장고에서의 평균 기류는 A·B·C-2·D수장고가 0.02∼0.05m/s로 거의 일

정하였지만, Fig. 3(우)에 나타나듯이 C-1수장고는 0.13m/s로서 타 수장고보다

다소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수장고 내부에 별도의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어 있어

기류가 빠르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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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A B C-1 C-2 D
전 시 실 수 장 고

평균 0.03 0.06 0.06 0.03 0.03 0.13 0.02 0.04
max 0.04 0.08 0.08 0.04 0.04 0.13 0.02 0.05
min 0.03 0.05 0.04 0.03 0.02 0.13 0.02 0.03

기류
[m/s]

Table 4.
각종 유물의 온·습도 조건

유 물 종 류 온 도(℃) 습 도(%)문 헌

무기, 화폐, 도기, 유리, 목각 16∼24 40∼63
모피, 가구, 조각, 미이라 16∼24 45∼63
의복, 곤충의 표본, 우표, 필름 16∼24 50∼63
칠기, 목재판넬, 보석, 회화 16∼24 55∼63
양피지 15.5∼23.5 55∼60
뎃상 창고 18∼20 65
목재판넬 - 50

박물관 미술품의 수장 21.1∼22.2 50∼55
모피가 있는 동물의 박제 4.4∼10 50

UNESCO

ICOM

ASHRAE
Guide and
Data Book

- UNESCO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ICOM :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 
- ASHRAE :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Table 5.
각 조사지점별 기류 측정 결과

Fig. 3
각 조사지점별 평균 기류[m/s] :

전시실(좌)·수장고(우)



3. 공기오염물질

실내공기 오염물질 및 발생원에 대해 Table 6에 나타내었고, 여기에서 보면 발

생원의 대부분이 인간의 생활로 인해 오염물질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CO2

각 조사지점별 CO2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7, Fig. 4와 같다. 평균 CO2농도

가 A전시실 493ppm, B전시실 473ppm, C전시실 469ppm으로 실내환경기준인

1000ppm/hr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Fig. 4(좌)에 나타나듯이 개관시간에는 높게

측정되었으며, 특히 B전시실에서 최고 921ppm까지 측정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는 기준치인 1000ppm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만일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관람객

의 수를 조절하거나 관람을 제한할 수도 있다.

수장고에서의 평균 CO2농도는 C-1수장고 338ppm, C-2수장고 351ppm, D수장

고 348ppm으로 대기중의 수준을 유지하며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Fig. 4(우)

에서 보면 B수장고는 개관시간에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장고 내에서 4명

의 직원이 유물정리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축시설인 A수장고의 경

우, 발생원이 없음에도 평균 CO2농도가 488ppm으로 다소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

는 충분히 환기만 시킨다면 CO2농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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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실내공기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발 생 원 오 염 물 질
호흡
재채기, 기침, 대화
피부
의류
화장품
흡연
보행 등의 동작
연소기기
사무기기
합판류, 내화재
단열재, 시공
작업, 재료
직접, 재비산

CO2, 수증기, 냄새
세균 입자
피부 조각, 비듬, NH3, 냄새
섬유, 모래 먼지, 세균, 곰팡이
냄새, 각종 미량물질
분진, 타아르, 니코틴, 각종 발암물질
모래 먼지, 섬유류, 세균, 먼지
CO2, CO, NO, NO2, SO2, CxHy, 매연, 냄새
NH3, O3, 용제류
HCHO, Asbestos, 유리섬유
라돈, 접착제, 용제
모래 먼지, 분진, 세제, 용제, 곰팡이, 세균
분사제, 살충제, 소독제, 방향제, 살균제

인 체

인간의
활동

건축자재

유지관리
살충제류

※ 출처 : 김동민 외, 환경학개론, 양서각, 1997, pp160 



2) CO

각 조사지점별 CO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8, Fig. 5와 같다. 평균 CO농도

가 A전시실 1.2ppm, B전시실 1.1ppm, C전시실 1.2ppm으로 청정지역(1.0ppm 정

도)과 비슷한 값으로 측정되었고, 모든 측정지점에서 Fig. 5(좌)에 나타나듯이

0.8∼1.4ppm으로 거의 일정하게 측정되었다.

수장고에서의 평균 CO농도는 A수장고 2.0ppm, B수장고 1.6pm, C-1수장고

1.5ppm, C-2수장고 1.5ppm, D수장고 1.2ppm으로 측정되었고, Fig. 5(우)에 나

타나듯이 신축시설인 A수장고가 타 조사지점에 비해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이렇

듯 수장고가 전시실에 비해 높게 측정된 것은 밀폐공간이므로 환기 부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충분한 환기를 통해 CO농도를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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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각 조사지점별 CO 측정 결과

Table 7.
각 조사지점별 CO2 측정 결과

Fig. 4
각 조사지점별

평균 CO2 농도[ppm] :
전시실(좌)·수장고(우)

A B C A B C-1 C-2 D
전 시 실 수 장 고

평균 493 473 480 488 494 338 351 348
max 735 921 781 583 648 346 374 478
min 366 365 361 402 400 335 343 315

CO2

[ppm]

A B C A B C-1 C-2 D
전 시 실 수 장 고

평균 1.2 1.1 1.2 2.0 1.6 1.5 1.5 1.2
max 1.3 1.3 1.4 2.0 1.9 1.6 1.6 1.3
min 1.0 0.8 1.1 1.9 1.4 1.4 1.4 1.0

CO
[ppm]



3) SO2

각 조사지점별 SO2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9, Fig. 6과 같다. 평균 SO2농도

가 A전시실 0.003ppm, B전시실 0.010ppm, C전시실 0.005ppm으로 B전시실이

다소 높게 측정되었지만 대기중의 농도와 비슷하게 측정되었다.

수장고의 평균 SO2농도는 B수장고 0.008ppm, D수장고 0.005ppm으로 전시실

과 비슷하게 측정되었지만, A수장고 0.029ppm, C-1수장고 0.068ppm, C-2수장

고 0.049ppm으로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대기환경기준인 0.25ppm/hr보다는 낮

게 측정되었지만, 소량으로도 문화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도

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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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각 조사지점별 평균
CO 농도[ppm] :
전시실(좌)·수장고(우)

Table 9.
각 조사지점별 SO2 측정 결과A B C A B C-1 C-2 D

전 시 실 수 장 고

평균 0.003 0.010 0.005 0.029 0.008 0.068 0.049 0.005
max 0.005 0.014 0.006 0.031 0.010 0.071 0.056 0.006
min 0.002 0.008 0.004 0.025 0.007 0.065 0.045 0.003

SO2

[ppm]

Fig. 6
각 조사지점별
평균 SO2 농도[ppm] :
전시실(좌)·수장고(우)



4) HCHO

각 조사지점별 HCHO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0, Fig. 7과 같다. 평균

HCHO농도는 A전시실 0.01ppm, B전시실 0.01ppm, C전시실 0.02ppm으로 매우

일정하게 측정되었다.지하공간기준인 0.1ppm/day 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수장고의 평균 HCHO농도는 신축시설의 건축자재에서 많이 발생되므로 A수장

고가 0.08ppm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C-1수장고와 C-2수장고는 수장품에

사용된 각종 유기용제 등에 의해 0.06ppm으로, D수장고도 수납장의 영향으로

0.04ppm으로 B수장고를 제외한 타 수장고는 내부 발생원의 영향으로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실내 HCHO농도는 충분한 환기로서 낮출 수 있으며, 최근에는

HCHO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 연구소에서 활발히 연구중에 있다. 

5) Total HC

각 조사지점별 Total HC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1, Fig. 8과 같다. 평균

Total HC농도는 A전시실 2.3ppm, B전시실 2.7ppm, C전시실 3.5ppm으로 대기

중의 배경농도인 1.5ppm에 비해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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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각 조사지점별 HCHO

측정 결과
A B C A B C-1 C-2 D

전 시 실 수 장 고

평균 0.01 0.01 0.02 0.08 0.02 0.05 0.06 0.04
max 0.02 0.02 0.02 0.09 0.03 0.07 0.08 0.04
min 0.01 0.01 0.01 0.06 0.02 0.04 0.05 0.03

HCHO
[ppm]

Fig. 7
각 조사지점별

평균 HCHO 농도[ppm] :
전시실(좌)·수장고(우)



수장고의 평균 Total HC농도가 A수장고 10.3ppm으로 측정지점중 가장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내장시설의 표면 등에 처리한 약품에 의해 발생된 것이 밖으

로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C-1수장고와 C-2수장고도 수장품에서 발생되는

유기용제류 등의 영향으로 4.3ppm과 7.8ppm으로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D수장

고도 유물 보관장에 사용된 접착제, 유기용제 등의 영향으로 4.0ppm으로 측정되

었고, B수장고는 2.0ppm으로 대기중의 배경농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6) NO2

각 조사지점별 평균 NO2농도는 Table 12, Fig. 9와 같다. 평균 NO2농도가 A전

시실 0.006ppm, B전시실 0.010ppm, C전시실 0.005ppm으로 측정되었고, 그림

9(좌)에 나타나듯이 B전시실이 개관시간에 다소 높게 측정된 것은 전시실 내의

난방시설에 의한 것이다.

수장고의 평균 NO2농도는 A수장고 0.004ppm, B수장고 0.005ppm, C-1수장고

0.003ppm, C-2수장고 0.002ppm, D수장고 0.004ppm으로 모든 측정지점에서

NO2농도가 0.002∼0.006ppm으로 측정되었다. 하지만 NO2는 소량으로도 문화재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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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각 조사지점별 Total HC
측정 결과

Fig. 8
각 조사지점별
평균 Total HC 농도[ppm] : 
전시실(좌)·수장고(우)

A B C A B C-1 C-2 D
전 시 실 수 장 고

평균 2.3 2.7 3.5 10.3 2.0 4.3 7.8 4.0
max 2.6 3.2 4.0 10.9 2.3 4.7 8.7 4.2
min 2.2 2.4 3.3 9.5 1.8 4.0 7.2 3.6

Total
HC

[ppm]



7) O3, H2S

모든 조사지점에서 측정되지 않았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박물관 등의 문화재 전시 및 수장시설에 대한 보존환경을 조사하여

손상요인에 의한 재질별 변화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보존대책 강구 및 문화재에 대한 보존환경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4개 기관의 총8개 지점

(전시실 3개 지점, 수장고 5개 지점)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온·습도

온도와 습도는 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으며, 문화재는 저온에서 보다는 고

온에서 열화가 촉진된다고 알려져 있다. 조사결과, 전시실의 경우에는 개관시간

인 09:00∼18:00에 온·습도의 변화가 나타났고, 수장고의 경우에는 항온항습기

가 별도로 설치된 C-1수장고가 21.5℃, 51%로 매우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고, 나

머지 수장고는 Table 4에는 만족하는 값이 측정되지는 않았지만 온·습도의 변동

이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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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각 조사지점별 NO2 측정 결과

Fig. 9
각 조사지점별

평균 NO2 농도[ppm] :
전시실(좌)·수장고(우)

A B C A B C-1 C-2 D
전 시 실 수 장 고

평균 0.006 0.010 0.005 0.004 0.005 0.003 0.002 0.004
max 0.010 0.021 0.007 0.005 0.005 0.004 0.002 0.006
min 0.004 0.006 0.003 0.003 0.004 0.003 0.002 0.003

NO2

[ppm]



2. 기류

조사결과 모든 조사지점에서 0.02∼0.13m/s로 정온(定溫)인 0.3m/s보다 낮게

측정되었지만, 공조기 및 항온항습기로 인해 실내환경이 급격히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실내공기 오염물질

여러 공기오염물질 중 본 연구에서 측정한 항목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CO2(이산화탄소)

조사결과, 전시실 평균농도는 대기중의 농도(360∼400ppm)와 비슷하나 개관

시간에는 다소 높아져 최고 921ppm까지 측정되었고, 수장고는 대부분 양호하나

신축시설인 A수장고는 환기부족으로 높게 측정되었고, B수장고는 수장고내에서

유물정리작업을 하고 있어서 높게 측정되었다. 대기중의 정상성분이지만, 주로

인간이나 동물의 호흡에 의해 배출되므로 실내공기의 환기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

로 사용되며, 위생적인 허용기준을 0.1%(1000ppm)로 보고 있다. 

2) CO(일산화탄소)

조사결과, 모든 조사지점에서 0.8∼2.0ppm으로 일변화가 거의 없이 일정하게

측정되었고, 이산화탄소와 함께 탄산염을 만들어 안료나 보호막이 없는 재질을

변질시킨다. 청정한 지역에서도 1.0ppm 정도 측정되는 항목으로 실내 또는 지하

공간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충분한 환기를 통해 낮출 수 있다.

3) SO2(이산화황)

조사결과, 내부에 발생원이 없거나 환기가 잘 되면 대기중의 농도와 비슷하거

나 낮게 측정되었지만, 신축시설이고 환기부족인 A수장고는 최고 0.031ppm이,

수장품의 영향으로 C-1·C-2수장고는 0.045∼0.071ppm까지도 측정되었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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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재질의 표면에 부착이 잘 되며, 수분과 반응하여 황산(H2SO4)으로서 금속류,

석회석, 종이류 등을 산화시킨다. 

4) HCHO(포름알데히드)

조사결과, 특별한 발생원이 없는 조사지점은 0.01∼0.02ppm으로 측정되었지

만, 신축시설의 건축자재의 영향으로 A수장고가 최고 0.09ppm까지 측정되었고,

C-1수장고와 C-2수장고는 수장품에 사용된 각종 유기용제 등에 의해, D수장고

도 수납장의 영향으로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화학적으로 매우 센 환원제로서 많

은 물질과 결합하여 쉽게 중합체를 형성하며, 소량으로도 눈, 코, 호흡기에 자극

을 느낄 수 있으므로 환기시설을 충분히 가동하면 농도를 낮출 수 있으며, 최근에

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 연구소에서 활발히 연구중에 있다. 

5) Total HC(총탄화수소)

조사결과, 전시실은 2.2∼4.0ppm이 측정되었고, 내장시설의 표면 등에 처리한

약품에 의해 발생된 것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A수장고가 최고

10.9ppm으로 대기중의 배경농도(1.5ppm)보다 7배 정도 높게 측정되었고, C-1수

장고와 C-2수장고는 수장품에서 발생되는 유기용제류 등의 영향, D수장고는 보

관장에 사용된 접착제, 유기용제 등의 영향으로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탄화수소

및 유도체는 그 종류가 많고 미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각 물질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최근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6) NO2(이산화질소)

조사결과, B전시실를 제외한 모든 조사지점에서 0.002∼0.010ppm으로 측정,

전시실 내부의 난방시설 영향으로 B전시실이 최고 0.021ppm까지 측정되었다. 수

분과 반응하여 질산(HNO3)으로서 각종 재질에 영향을 주며, 특히 염료를 변색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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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3(오존)

주로 대기중에서 발생되는데, 조사결과 모든 조사지점에서 측정되지 않아 외부

로부터 공기의 유입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극히 강한 산화력이 있어 미량으로

도 유기물 및 염료 등에 침투하여변질시키며, 관람객에게도피해를 줄 수 있다. 

8) H2S (황화수소)

모든 조사지점에서 측정되지 않았고, 대기중에서 산화하여 이산화황이나 황산

염으로서 문화재의 은, 동 재질을 부식시키며, 악취규제물질로서 미량으로도 관람

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온도의 경우는 수장고 및 전시케이스는 하절기 20∼22℃, 동절기 20℃,

전시실은 하절기 26℃, 동절기 22℃ 정도로 유지하도록 하며, 습도의 경우는 유물

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40∼55% 정도로 유지하도록 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유지하기 힘들다면 온습도의 급격한 변화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면 문화재에의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실내에서의 기류는 0.3m/s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며, 공조기 및 항온항습기의 풍향을 조절하여 문화재 및 관람객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공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의 발생원을 제거하

고, 환기구에 필터 등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하

지만 실내의 경우 특별한 발생원이 없음에도 외부보다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

는데 이는 환기의 부족인 경우가 많으므로 환기시설 등을 이용하여 강제 환기를

시키도록 한다.

특히, 신축시설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완전히 건조된 후 내장공사를 실시하

고, 내장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 유물보관장 등은 충분히 건조하여 오염물질

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공사완료 후 보존환경을 조사하여 온습도 및

각종오염물질의 상태를 파악하여 양호한 상태가 되면 유물을 전시 및 수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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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  전시시설에서의 보존환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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