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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sian dust observation network operates β-ray attenuation samplers to measure PM10 concentrations. In addition, 
equivalence evaluation and accuracy inspection(Precision Tests) are conducted every year for the reliability of data. β
-ray attenuation samplers(16 units) were comparatively observed from May to June 2020 and from July to December 
2021. During the observation period, the average daily temperature was the lowest at 6.4℃ in December and the highest 
at 27.3℃ in August. The average daily humidity ranged from 60% to 100%, but the average daily humidity was over 
75% from July to September. The minimum value of the PM10 Gravimetric method was 5.0 μg/m3, the maximum value 
was 53.4 μg/m3, and the average value was 17.8 μg/m3. The equivalence evaluation results of the PM10 Gravimetric 
method and β-ray attenuation samplers satisfied the criteria (slope: 1±0.1, intercept: 0±0.5). A relative error analysis 
between the PM10 Gravimetric method and β-ray attenuation samplers equipment showed that the relative error 
increased when the concentration was low and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were high. In addition, in the β-ray 
attenuation samplers 5-minute interval observation data in May 2020, a relatively large Standard devication was shown 
as an average maximum ±23.4 μg/m3 and a minimum ±15.2 μg/m3. At standard deviations of 10% and 90%, 
equipment with high variability (deviation) was measured at 6 μg/m3and 61 μg/m3, and equipment with low 
variability was measured at 12 μg/m3 and 47 μg/m3. It was confirmed that concentration differences occurred due to 
differences in variability for each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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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황사는 과거부터 계속되어 온 자연현상으로 중국 

북동부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다량의 

오염물질(오존,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등)이 입자에 흡착된다(Song et al., 2004; Song and 
kim, 2005; Kim, 2008; Yoon et al., 2019). 풍하측에 

위치한 우리나라와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및 태평

양을 지나 미국까지 영향을 미친다(Eguchi et al., 
2009; Yu et al., 2019). 황사입자는 주로 직경 10 μm 
이하의 모래 먼지이며 작은 크기 때문에 호흡기로 

유입되어 천식, 기관지염, 폐렴, 알레르기 비염과 같

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사회, 경제, 
환경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

적인 감시와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Lee et al., 2013; Goudie, 2014).  
 이에 황사와 같은 입자를 관측하는 자동 측정 방법

은 중량법, 광산란법, 광투과법, 베타선 흡수법, 테이

퍼소자 진동법 등이 있다. 이 중에 베타선 흡수법은 

1분에서 1시간 단위로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고, 정

밀성, 수분 영향의 보상 및 샘플링(sampling) 타입의 

적용이 가능하여 미세먼지(PM10, PM2.5 등) 측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Choi et al., 2012).
 기상청에서는 황사 관측을 위하여 연속자동측정기

(베타선 흡수법)를 전국 29개소를 구축하여 PM10을 

관측하고 있다(Kim et al., 2019). 환경부 및 타기관

의 대기오염측정망에서도 베타선 흡수법을 많이 적

용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시행된「환경측정기

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따라서 등

가성평가를 시행하였고, 2018년도부터 기상청 및 국

립기상과학원에서도 등가성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Chang et al. (2001)와 Chang and Tsai. (2003)에 따르

면 연속자동측정기는 빛의 감쇄 계수를 질량으로 

환산한 간접적인 방법이므로 습도 등 관측환경에 

의한 오차 문제를 제시하였고, 관측소가 확대됨에 

따라 장비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 및 정확도가 주요 

과제로 언급하였다(NIER, 2015; Park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기준채취기와 연

속자동측정기의 등가성평가를 실시하고, 연속자동

측정기간의 상대오차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2.1 장소 및 기간

 본 연구는 제주도 서귀포시 국립기상과학원 실험

동(33° 15'N, 126° 31'E, 180 m)에서 이루어졌으며, 
관측지점은 주변 300 m 이내에 높은 건물이 없고, 
외부에 무인자동기상관측장비(Automatic Weather 
Station; AWS)가 설치되어 온도, 습도와 같은 기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관측에 사용한 기기는 PM10 연속자동측정기

(FH62C14,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USA, β-ray 
법) 총 16대이며, 질량농도 비교를 위하여 기준채취

기(APM. PMS-104, Korea, ClassⅠ, PM10 sampler)를 

활용하였다. 총 관측 기간은 8개월로, 2020년 5월부

터 6월까지 5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11대를 

사용하여 비교 관측하였다. 

2.2 측정 및 비교 방법

 연속자동측정기는 베타선(탄소동위원소-14 : 14C)
을 투과시켜 단위 체적 당 PM10 농도(μg/m3)로 표

출된다(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Sciences, 
2014). 장비 이상 유무를 확인을 위해 온도·기압, 교
정 필터 스팬드리프트(Calibration Kit: Zero foil, Span 
foil), 유량(16.7 L/min(±2%, 0℃, 1 기압)), 공시험법

(Zero back ground test) 순으로 사전점검을 진행하였

다(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

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ES 01605.1b)). 
  연속자동측정기과 기준채취기 모두 일 평균은 09 
KST(00 UTC)부터 다음날 09 KST(+1 Day UTC)로 

관측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속자동측정기의 1시

간 데이터는 5분 데이터를 가지고 산술평균으로 계

산하였고, 일 평균값은 1시간 평균이 24±1시간(개)
를 가지고 산술평균하여 사용한다.
 기준채취기는 테프론필터(ADVANTEC, Toyo Kaisha, 
Ltd., PF050, 47 mm, 5.0 μm, Tokyo, Japan)를 사용

하여 PM10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기의 공기 유속

은 MFC가 부착된 자동 시스템을 사용하여 시작부

터 종료까지 지속해서 16.7 L/min(±2%, 대기압)을 유

지하였다. 표집 시간은 24시간 연속 포집하였으며, 포
집 전·후의 필터 무게 차이를 이용하여 중량농도(μg/m3)
를 산출하였다. 
 연속자동측정기와 기준채취기의 일별 관측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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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하고자 상대오차(Relative error, RE, %) 방법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상대오차는 식 (1)을 이용

하여 계산하였고, 여기서 BD는 각 연속자동측정기에 

대한 일 평균값, CD는 같은 날에 관측된 기준채취기

의 일 평균값이다. 

           

 
×               (1)

3. 실험 및 고찰

3.1 기상 및 관측데이터 특성

 측정 기간 중 장비별 관측 기간 및 기상 데이터, 관
측 농도 평균을 표 1에 나타내었다. 장비별 관측 기

간에 따라 계절의 영향인 온·습도 및 관측 농도의 

특성이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여름철 2021년 7월

부터 9월까지 β-ray 6∼9 관측장비의 온·습도가 평

균 24.2℃, 9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관

측 기간에서는 평균 15.1℃, 73.5%로 나타났다. 연속

자동측정 장비별 농도에서 여름철 장비인 β-ray 6
∼9의 평균 농도는 12.5 μg/m3이며, 장비별 최대 농

도는 β-ray 7이 13.0 μg/m3, 최저 평균 농도 값은 

β-ray 6이 11.8 μg/m3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간에

서 모든 장비 평균은 대략 20 μg/m3 이상이며, 장비

별로 최대 농도는 β-ray 10의 27.9 μg/m3 최소 농

도는 β-ray 16의 18.4 μg/m3이었다.
 그림 1은 관측 비교 기간(2020년 5∼6월, 2021년 7
∼11월)에 관측된 기준채취기의 하루평균 PM10 농도

와 관측일의 하루평균 온·습도 분포도를 나타내었다. 
데이터는 월별특성 확인을 위하여 연도를 제외하고 

나타내었다. 그림1(a)에서와 같이 기준채취기의 PM10 
농도에서는 최솟값 5.0 μg/m3에서부터 최댓값 53.4 
μg/m3, 평균 17.8 μg/m3로 나타났다. 관측 기간에 

다양한 농도의 범위를 보였으나, 7∼9월은 대부분 

평균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Lee et al. (2010)에 의하

면, 한반도 계절별 대기오염물질 농도는 겨울철 지

표면의 냉각 효과로 혼합고가 낮고 대기 정체로 높

은 농도를 보이며, 여름은 강수빈도 증가와 높은 혼

합고에 의해 대기확산이 이루어져 낮은 농도를 보인

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도 겨울철 PM10 농도가 

높고 여름철에는 낮은 농도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

에서도 겨울철의 PM10의 농도가 높고 여름철에 농도

가 낮았다. 관측일에 대한 하루평균 온도(그림 1(b))
는 12월이 6.4℃로 가장 낮았고, 8월에 27.3℃로 가장 

높았다. 또한 그림 1(c)는 습도인 경우, 60∼100% 사
이의 습도를 보였으나, 특히 7∼9월 전체가 대부분 

하루평균 습도가 75%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Average data of observation period, temperature and humidity, and observed concentration by 
Beta-ray equipment.

SET
(No.)

Sampling date
(season)

Avg.
Temp
(℃)

Avg. 
Humidity

(%)

Avg.
wind speed

(m/s)

β-ray Avg. 
PM10 

(μg/m3)
G.M. PM10 
(μg/m3)

β-ray1 2020.05.06.~05.21. 17.6±1.5 72.1±17.4 2.5±1.5 26.5±13.7 24.0±13.1
β-ray2 2020.05.05.~05.21. 18.0±1.6 76.6±19.1 2.1±1.3 23.6±12.3 22.3±11.8
β-ray3 2020.05.05.~05.21. 17.8±1.5 77.2±17.9 2.2±1.4 24.8±11.9 22.8±11.7
β-ray4 2020.05.05.~05.21. 17.7±1.6 75.4±18.5 2.4±1.4 21.2±10.8 21.8±11.2
β-ray5 2020.05.26.~06.09. 20.1±2.1 81.8±13.1 1.8±1.0 22.5±9.6 21.1±9.3
β-ray6 2021.07.19.~09.26. 24.6±1.5 90.7±5.8 2.6±1.4 11.8±4.9 10.8±4.6
β-ray7 2021.07.29.~09.27. 24.4±1.5 90.6±6.5 2.4±1.2 12.4±5.1 11.6±5.0
β-ray8 2021.08.26.~09.27. 23.8±1.3 90.5±6.1 2.8±1.6 12.7±5.2 11.4±5.2
β-ray9 2021.08.28.~09.26. 23.9±1.3 90.8±5.5 2.6±1.2 13.0±5.6 11.1±5.5
β-ray10 2021.10.15.~11.08. 16.0±2.1 72.3±8.6 1.8±1.3 18.4±7.1 16.4±6.5
β-ray11 2021.10.23.~11.11. 15.2±2.4 71.7±6.4 2.2±1.4 17.8±7.2 17.3±7.0
β-ray12 2021.10.23.~11.10. 15.3±2.3 70.4±6.0 2.1±1.3 18.6±8.1 17.2±7.3
β-ray13 2021.11.17.~12.06. 11.5±2.2 70.9±7.2 1.7±0.8 26.8±14.4 26.0±14.6
β-ray14 2021.11.18.~12.06. 11.3±2.3 70.6±7.4 1.8±0.8 27.9±15.5 24.7±14.4
β-ray15 2021.11.23.~12.12. 10.9±1.9 70.8±8.4 2.0±0.7 20.6±11.6 20.5±12.6
β-ray16 2021.11.27.~12.15. 10.2±2.2 72.4±8.8 2.0±0.8 16.4±7.2 1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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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비별 등가성평가 및 비교

 기준채취기는 매년 2020년 1월과 2021년 2월에 국

가기준측정시스템(NRM, National Reference Method 
system)에서 국가기준장비와 비교 및 검증하였다. 검
증된 기준채취기와 연속자동측정기를 동시에 측정

하여 등가성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기준채취기와 연

속자동측정기의 일별 데이터를 가지고 회귀분석법

으로 등가성을 평가하였다(그림2).
 모든 연속자동측정기가 등가성평가 기준에 만족하

였고, 기울기는 평균 1.04, 절편은 최대 2.5이다. β

-ray 16이 기울기가 0.91로 최솟값을 보였고, β-ray 
10이 최대 1.08로 나타났다. 절편에서는 β-ray 12가 

최소 –0.02, 최대 β-ray 3에서 +2.5로 나타내었다. 16
대 연속자동측정기 전체 기울기 평균은 1.00(±0.05)이
며, 절편은 평균 1.29(±0.63)이었다. 표준편차 범위

(기울기 0.95~1.05, 절편 1.91~0.66)에 분포하는

Figure 2. Equivalent evaluation results of PM10 
Gravimetric method for β-ray 
attenuation samplers. The dotted line 
box denotes the acceptance limits

(a)

(b)

(c)

Figure 3. Correlation between errors of PM10 
Gravimetric method(a), Relative 
humidity(b) and Temperature(c)  

 

(a)

(b)

(c)

Figure 1. Average daily PM10 Gravimetric method 
and temperature humidity on the 
observation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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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자동측정기는 전체 16개 중 7개로 전체의 43%
가 표준편차 내에 있었다. 기울기와 절편 모두 한곳

에 군집하여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비에 대

한 재현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식 (1)을 이용하여 기준채취기 농도와 온도, 습도를 

기준으로 상대오차 값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상대오

차 값의 10%, 90%에 대한 로그 추세선(Logarithmic)을 
실선으로 25%, 75%의 로그 추세선을 점선으로 표현

하였다. 
 또한 대기오염공정시험 기준 등가성평가에서 기울

기의 오차범위 ±0.1, 즉 EPA의 비교 만족 조건인 오

차율 ±10%(EPA 40 CFR Appendix K to Part 50, 
Interpretation of the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for Particulate Matter)를 그림 3에 회색 음

영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3(a)에서 질량농도가 낮을수

록 상대오차 값이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10 μg/m3 

이하에서 상대오차값이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또

한 질량농도 10 μg/m3 이하의 상대오차값을 습도 

기준으로 나열한 결과 습도 80% 이상은 약 78%를 

차지하였다. 또한 전체 관측 시료의 약 83%가 기준

채취기 농도기준 25 μg/m3 이하에 분포하고 있으

며, 상대오차 ±10% 내에서는 전체 중에 57.5%가 10
∼20 μg/m3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림 3(b)에서 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추세선이 10%
와 90%에서 상대오차가 큰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추

세선 90% 이상 및 습도 80%일 때 상대오차 값이 크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습도가 높을 때 대기중의 수분함

량의 증가로 인해, 흡습성 입자상 물질의 성장시켜 에어

Table 2. Average, 10% and 90% values of β-ray sampler PM10 (μg/m3)

Date G·M 
PM10

Type

β-ray 1 β-ray 2 β-ray 3 β-ray 4
Average 

PM10concentrat
ion±StdDev.,

10%
and 90%
quantile

Average 
PM10concentrat
ion±StdDev.,

10%
and 90% 
quantile

Average 
PM10concentrat
ion±StdDev.,

10%
and 90% 
quantile

Average 
PM10concentrat
ion±StdDev.,

10%
and 90% 
quantile

5/12 44.4 5min
(1h)

42.6±22.4
(42.6±13.4)

16 to 67
(28 to 63)

45.0±23.3 
(45.0±11.4)

20 to 77
(35 to 61)

41.0±21.1
(41.0±11.4)

16 to 64
(31 to 59)

37.4±17.4
(37.4±8.9)

20 to 57
(30 to 45)

5/13 42.6 5min
(1h)

41.5±38.8
(43.4±23.8)

6 to 99
(16 to 71)

44.7±35.3 
(44.7±24.3)

15 to 100
(20 to 80)

42.3±38.1
(42.3±24.2)

9 to 107
(18 to 72)

37.5±18.4
(37.5±21.6)

15 to 94
(17 to 66)

5/14 39.4 5min
(1h)

46.8±24.7
(46.8±13.8)

25 to 79
(28 to 59)

43.5±14.0 
(44.10±9.1)

29 to 56
(33 to 56)

46.6±18.0
(46.6±10.8)

27 to 74
(31 to 57)

40.8±12.9
(40.8±8.3)

29 to 51
(31 to 49)

5/15 5.7 5min
(1h)

6.7±10.9
(8.6±7.3)

-7 to 20
(-2 to 15)

7.8±11.3 
(9.1±6.6)

-3 to 20
(2 to 15)

7.1±15.3
(7.1±9.0)

-9 to 22
(-4 to 16)

7.6±9.3
(7.6±5.7)

-3 to 18
(1 to 15)

5/16 19.6 5min
(1h)

21.1±18.1
(21.8±10.5)

-1 to 50
(11 to 34)

19.7±13.0 
(17.0±9)

0 to 35
(9 to 33)

20.3±14.9
(20.3±8.9)

-1 to 39
(10 to 32)

17.0±7.8
(17.0±4.6)

6 to 26
(11 to 23)

5/19 23.2 5min
(1h)

27.3±30.5
(27.7±15.6)

0 to 81
(10 to 47)

28.8±22.9 
(28.8±12.3)

9 to 71
(15 to 48)

28.4±27.0
(28.4±13.2)

5 to 77
(13 to 45)

25.2±18.0
(25.2±10.6)

10 to 61
(13 to 40)

5/20 16.3 5min
(1h)

16.1±18.8
(17.5±13.1)

0 to 65
(4 to 39)

17.9±9.1
(17.9±5.9)

8 to 28
(13 to 24)

16.7±15.1
(16.7±10.7)

4 to 48
(7 to 37)

15.1±6.0
(15.1±3.4)

8 to 24
(12 to 19)

avg. 27.3 5min
(1h)

28.8±23.4
(21.7±13.1)

6 to 61
(14 to 47)

29.6±18.4
(21.2±9.1)

11 to 55
(18 to 45)

28.9±21.3
(21.8±10.9)

7 to 59
(15 to 45)

25.8±15.2
(19.1±6.2)

12 to 47
(16 to 37)

Date G·M 
PM10

Type

β-ray 13 β-ray 14 β-ray 15 β-ray 16
Average 

PM10concentrat
ion±StdDev.,

10%
and 90% 
quantile

Average 
PM10concentrat
ion±StdDev.,

10%
and 90% 
quantile

Average 
PM10concentrat
ion±StdDev.,

10%
and 90%
quantile

Average 
PM10concentrat
ion±StdDev.,

10%
and 90% 
quantile

11/30 14.9 5min
(1h)

11.1±15.9
(11.1±15.1)

-7 to 38
(-5 to 32)

13.8±12.8
(13.8±11.6)

2 to 32
(4 to 32)

14.5±10.8
(14.5±9.6)

4 to 31
(7 to 29)

10.5±13.0
(10.5±12.4)

-4 to 32
(-2 to 31)

12/1 9.7 5min
(1h)

7.9±17.1
(7.8±16.3)

-12 to 36
(-9 to 31)

10.6±6.4
(10.5±4.7)

3 to 21
(5 to 17)

11.2±5.6
(11.1±4.2)

4 to 19
(5 to 15)

7.6±11.3
(7.5±10.8)

-4 to 26
(-3 to 23)

12/3 20.6 5min
(1h)

22.7±21.5
(22.7±21.4)

1 to 52
(3 to 51)

20.9±13.9
(20.9±13.5)

6 to 42
(8 to 41)

20.0±8.7
(20.0±7.5)

10 to 33
(12 to 31)

19.7±16.6
(19.7±16.4)

2 to 43
(5 to 41)

12/4 17.0 5min
(1h)

20.1±13.0
(22.1±12.5)

8 to 41
(10 to 40)

18.9±6.4
(18.9±4.6)

11 to 28
(14 to 25)

17.3±10.1
(17.3±8.9)

5 to 29
(7 to 26)

17.5±9.4
(17.5±8.4)

7 to 29
(10 to 24)

12/5 13.1 5min
(1h)

14.9±10.2
(14.9±9.4)

4 to 30
(6 to 29)

14.3±7.7
(14.3±5.7)

7 to 22
(8 to 22)

14.5±7.9
(14.5±6.3)

5 to 24
(7 to 23)

12.7±8.1
(12.7±6.6)

3 to 21
(5 to 20)

12/6 11.1 5min
(1h)

15.3±15.7
(15.3±15.1)

0 to 41
(1 to 39)

13.0±8.8
(13.0±7.5)

-1 to 24
(4 to 22)

10.9±11.9
(10.9±10.8)

-8 to 26
(-3 to 24)

13.1±12.9
(13.1±12.2)

-3 to 29
(-1 to 27)

avg. 14.4 5min
(1h)

15.3±15.6
(15.7±15.0)

-1 to 40
(1 to 37)

15.3±9.3
(15.2±7.9)

5 to 28
(7 to 27)

14.7±9.2
(14.7±7.9)

3 to 27
(6 to 25)

13.5±11.9
(13.5±11.1)

0 to 30
(2 to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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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졸 질량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Jung et al., 2013). 또한 Shin et al. (2012)에서도 높은 습

도에서 중량법에 비해 베타선 흡수법이 높은 질량농도

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문헌들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기준채취기 즉 중량법의 경우, 필터 향량

(습도 40%이하) 후 질량농도를 산출하기 때문에 연속자

동측정기와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c)는 온도와 상대오차 간의 비교 그래프이며, 
대체로 온도가 증가 시 90% 로그 추세선 증가 폭이 크

게 보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10 μg/m3 이하 및 습도 

80% 이상의 값에서 장비 간 오차가 크게 나타났다.

3.3 연속자동측정기의 변동성

 2020년 5월과 2021년 11~12월 중 온·습도가 낮은 연

속자동측정기 각각 4대씩 총 8대를 선정하였다. 표 2
는 PM10 5분 및 1시간 데이터의 평균, 표준편차, 분율

의 10%, 90% 값을 나타내었다. 
 5월의 연속자동측정기의 전체 평균 중 5분 데이터의 

표준편차는 β-ray 1이 ± 23.4 μg/m3 높았고, β-ray 
4에서는 ± 15.2 μg/m3 낮은 표준편차를 보였다. 또
한 11~12월에서는 5분 데이터의 표준편차는 β-ray 

13이 최대 ± 15.6 μg/m3에서 β-ray 15이 최소 ± 9.2 
μg/m3로 약 6.4 μg/m3의 값 차이를 보였다. 1시간 

데이터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장비별 PM10 농도 분율의 평균 10%와 90% 값을 비

교한 결과, 표준편차가 큰 장비일수록 최댓값과 최솟

값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기준채취기와 연속자동측정 장비에 대하여 등가성

평가 및 상대오차를 분석하였으며, 연속자동측정 장

비간의 5분 및 1시간 관측데이터에 대한 변동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속자동측정기의 등가성평가 

결과에서 평균 기울기는 1.04이며, 평균 절편은 1.29
이었으며, 모든 장비가 등가성평가 기준을 만족하였

다. 기준채취기 농도와 온도, 습도를 기준으로 상대

오차 값을 분석한 결과, 질량농도에서는 10 μg/m3 
이하 및 습도 80% 이상일 때 상대오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연속자동측정장비별 5분 데이터에 대한 

변동성 분석 결과, 일 평균값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5월의 표준편차 크기가 최대 ± 23.4 μg/m3, 최소 ± 
15.2 μg/m3 차이가 발생하였고, 11~12월인 경우 표

준편차 크기가 최대 ± 15.6 μg/m3, 최소 ± 9.2 μ

g/m3 로 나타났다. 기준채취기와 연속자동측정기 일 
평균 데이터의 등가성평가와는 다르게 실시간 자료에

서 변동성을 보이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시간 

관측하고, 매년 등가성평가 및 정도검사를 시행하여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연속자동측정기의 기상에 따른 등

가성평가 및 상대오차, 변동성을 제시함으로써, 관측

환경 및 장비 간 특성에 대한 기초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향후 습도에 대한 연

속자동측정기 및 중량법의 데이터 오차에 관해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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