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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방사선이용 기술은 의료, 산업, 농업, 과학 및 공학 연구 분야 등에 다양하게 적용되여 일상 생활

에서 대중에게 귀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방사선원은 방사능폭탄과 같이 나쁜 의도로

전용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방사능테러로부터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선원의 보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이용기

술의 현황과 방사능확산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방사선원을 조사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테러

단에 의한 방사능무기의 공격 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방사선원의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동

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들을 수록하였다.

Abstract

Radiat ion technologies are bein g ut ilized in a w ide rang e of daily m odern life and provide

the public w ith v aluable ben efit s throu gh application s in fields of m edical, indu str ial,

agricultur al, and science & en gineering research . On th e other han d, there is a high pos sib ility

that r adioact iv e m at erials could be u sed for potent ially m alev olent purposes su ch as dir ty

b om b s . In tern at ional com m unity , th erefore, h as m ade effort s t o im prov e security of r adioact iv e

sources for prot ect in g the public from radiological terrorism . T his study inv estigated current

statu s of radiat ion techn ologies an d radioact iv e sources w hich could be u sed by radiological

disper sal devices . T his paper also review ed the possibility of r adiological w eapon att ack s ,

int ern ation al t r en ds and our m ethods to enh ance security of r adioact iv e sources

1. 서 론

가. 방사선 이용 개발

전세계는 지난 50여년 동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질병진단, 암치료,

핵의학 등의 의료분야, 비파괴검사, 식품 위생처리, 정밀계측 등의 공업분야, 품종개량, 식품조사,

신품종 개발의 농업분야, 하천 수질관리, 지하수 감시의 환경분야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려왔다.

방사성동위원소는 입자가속기 및 원자로를 이용하여 세계적으로 2000여종이 생산되고 있다. 방사



선 이용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00년 기준으로 3,20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다. 1997년을 기준으로 일본 원자력연구소 (JAERI)에서 조사한 결과

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의 방사선 이용 산업의 전체규모가 각각 1,370억달러, 590억달러이며, 국내

총생산(GDP ) 대비 1.5%와 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이용기술을 분야별로 살

펴보면 공업분야에서는 측정, 성분분석, 물질 추적, 연기 감지기 등 그 적용 분야가 점차적으로 확

대되고 있다. 의료분야에서는 핵의학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이 1990년 이후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

어, 향후 20년 동안 연간 10% 내외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또한, 농업분야에서는 식품조사를 통

하여 제품의 품질보존, 안정성 향상을 위한 분야를 중심으로 방사선이용 기술이 확대하고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연구용 원자로는 73대가 운전 중이

며,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싸이클로트론은 59대, PET 용 싸이클로트론은 167대, 기타 동위

원소 생산용 가속기 29대가 운영 중에 있다. 다음은 OECD/ NEA에서 조사한 세계의 동위원소 생

산설비 현황을 <표 1>에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 표 1> 세계 동위원소 생산설비 현황

장치형태 설비수

연구로 73

연구로 중 고중성자속 원자로 6

가속기 255

의학 동위원소 생산용 싸이클로트론 59

PET 용 싸이클로트론 167

일반 가속기 29

중 (heavy ) 안정 동위원소 생산설비 11

우리나라의 2000년 기준 시장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1,755억원이며, GDP 대비는 0.03%로 미국,

일본에 비해 낮은 비율로 원자력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로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이용기관 수는 2001년 기준으로 1,822개소로 2000년의 1,692개소에 비하여 130개소

(7.7% )가 증가하였으며, RI 등의 생산 및 수입금액은 1,365억원으로 2000년의 1,138억원으로 19.9%

로 증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2년 12월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을 제정하여 향

후 성장이 기대되는 방사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및 이용 증진의 기반을 조성하고, 방사선 이용

기술을 나노기술 (NT ), 바이오기술 (BT ), 환경기술 (ET ), 정보기술 (IT ) 등과 연계하여 21세기 첨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부는 방사선기술개발계획 (200

2∼2006)을 수립하여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의 건립 등의 방사선이용 연구개발 및 사업을 추진

및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향후 법령 시행 및 국가 시책을 통하여 원자력산업의 총 매출액 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2002년 현재 10%에서 2010년까지 30% 이상으

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의 방사선이용 시장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

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은 확대될 전망이다.

나. 문제제기

9.11 테러 이후,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도 테러 대상의 예외 국가가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고, 테

러에 대한 실제적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최근 일부 테러단은 방사선원의 보안에 우려를 증폭시키

는 방사능테러 방법을 획득하려고 노력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1). 또한, 2003년 2월 미국은 일부 테

1) 2003년 1월 영국 정부의 공식관리는 알 카에다 테러단이 아프가니스탄 Herat 시의 한 실험실에서 성공적

으로 제조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위 더티 밤에 대한 문서를 증거물로 공개하였다.



러단이 방사능폭탄(dir ty bom b s )을 이용하여 대규모 후속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방사능

테러 공격의도 계획과 연루된 테러단원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전세계 산업, 의료, 농업,

연구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사선원이 잠재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국제적 우려를 자아

내게 되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는 방사능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높은 위험을 갖는

방사선원들이 전세계에 수 만개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위험 방사선원에 대하여 대다

수 선진국들 및 일부 제조업자들은 최종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방사선원들을 버리기 전에 회

수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나, 구소련의 독립국 및 다수 개발도상국들은 방사성물질에 대한

규제 제도가 미약하거나 없으며 이에 따른 방사선원의 보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의 방사선이용을 저해할 수 있는 방사선원의 보안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테러단들이 방사능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방사능확

산장를 살펴보고, 이 장치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들과 국제사회에서의 방사선원에

대한 규제 및 보안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테러단들이 방사능테러를 자행할 가능성과, 테

러를 통하여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방사능테러를 방

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방사선원의 보안 개선을 위한 대응 동향 및 우리의 대응 방안을 제안하

고자 한다.

2. 방사선원의 보안 필요성

방사능폭탄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물에 높은 위험의 방사성물질을 결합 또는 혼합시킨 것

이다. 이러한 방사능폭탄은 테러단이 위험 방사선원을 취급할 수 있는 기술 및 시설과 폭발물 제

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제작이 가능하다. 방사능폭탄의 피해로는 재래식 폭발물의 초기 폭발에

의한 인명 살상과, 폭발과 동시에 대기중으로 확산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인체의 방사선피폭 및 환

경 방사능오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방사능폭탄의 폭발력과 폭발열은 방사성물질이 대기중으로

확산되는 원동력을 제공하게 된다. 위험 방사성물질의 확산 범위는 폭발물 양, 방사선의 종류, 방

출입자의 크기, 풍향, 풍속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방사능테러에 사용하기 위하여 테러단들은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원을 방출하면서도 장반감기를

갖는 방사성물질을 선호할 것이다. 그것은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원은 방사선으로 유발되는 피해를

증가시키고, 반감기가 긴 방사성물질은 방사선 피해를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오염시키기 위하여 테러단은 미세 분말 형태의 방사선원을 선

호할 것이다. 방사선원들 중 이와 같은 목적을 만족시켜 방사능폭탄에 전용될 수 있는 것들에는

감마 방사체인 Cs - 137, Co- 60 및 Ir - 192, 알파 방사체인 Am - 241, 그리고 베타 방사체인 Sr - 90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는 IAEA가 선정한 방사선 안전 관점에서 보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방사선원 목록을 나타낸 것이다. 이외에도 사용후핵연료, 핵무기급 플루토늄 또는 우라늄

도 치명적인 물질로 사용될 수 있으나, 상업용 방사선원들보다 IAEA의 안전조치, 핵물질방호협약

등에 의해 감시, 계량관리 등이 상대적으로 철저하여 테러단들이 이것들을 획득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된다. 테러단들은 위험 방사선원들을 획득하기 위해 평화적 이용의 명목 아래 제삼자를

통한 구매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2). 또한, 최종사용자의 신원이 밝혀져 구입이 불가

능할 경우 테러단들은 전세계 수천 개의 시설에서 보안이 미흡한 국가들로부터 밀수, 절도의 방법

으로 방사선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테러단들이 활동하고 있는 구소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콜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시리아 등에서는 규제가 미약하여 Co- 60,

Cs - 137 등의 위험 방사선원들이 정부의 공식적인 절차없이 최종사용자들에게 이전될 수 있다.

2) 영국 비밀정보기관은 아프가니스탄 탈리반 정부가 의료장비에 사용하던 고선량의 방사선원을 알카에다에

게 제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표 2> 방사선안전 관점에서의 주요 방사선원

실례 또는 적용 방사성동위원소 방사능 양(Ci)

방사성동위원소 열전기 발생장치 Sr - 90 30,000- 300,000

방사선치료(의학)
Co- 60 1,350- 27,000

Cs - 137 13,500

Blood 조사 Cs - 137 50- 2,700

산업용 방사선
Ir - 192 3- 250

Co- 60 3- 250

식품 멸균 및 보관(조사장치)
Co- 60 2,700- 11,000,000

Cs - 137 2,700- 11,000,000

기타 조사장치
Co- 60 27- 27,000

(Cs - 137) 27- 27,000

주요 위험 방사선원의 생산국가로는 캐나다, 남아프리카, 러시아, 벨기에,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잠재적 능력을 보유한 미국, 프랑스 등이 있다. 이런 국가들이 위험 방사선원의 수출시 최종사용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수출조건 및 통제제도를 개선한다면, 테러단들이 제삼자를 통한 구매방식으

로 방사선원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상업용 방사선원들은 실험실, 식품조사 공장, 의료센터, 건설 현장 등

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 사용자들의 관리 하에 보안이 미흡한 상태로 저장되어 있다.

비록 방사선 안전 및 규제 당국자들이 방사선원의 보안을 개선하여 왔지만, 세계적으로 연간 수천

개의 방사선원들이 분실 또는 도난 당하고 있다3).

3 방사능테러의 가능성 및 피해 유형

가. 방사능테러의 가능성

테러단이 방사능테러를 목표하는 정부의 정치 및 경제 능력에 타격과, 대중의 공포감 및 사회 혼

란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이것은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이 될 수 있

다. 방사능폭탄은 핵폭발처럼 즉각적이고 대규모의 살상 및 물리적 파괴를 유발하지 않는다. 그러

나, 광범위하게 대기중으로 확산된 방사성물질은 거주민들에게 방사선피폭 또는 방사능 오염의 피

해를 입힐 수 있다. 물론, 방사성물질이 광범위한 지역에 확산되면 될수록 그 만큼 방사선량이 낮

아져 인체에 대한 방사선 위해의 영향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방사선의 세기에 상

관없이 방사성물질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방사능의 피해를 입

은 시민은 물론 근접지역의 시민들도 심리적 공포감 및 불안감을 느끼게 될 수 있으며, 이런 상황

이 장기간으로 이어진다면, 사회 혼란도 유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련 정부 당국자는 방사능

폭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사능오염 지역을 제염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염

지역의 출입을 최소 5- 6개월 이상 제한해야 할 것이다. 진공 흡입, 물분사, 건물 철거 등의 제염활

동은 방사능재해 복구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며, 제염기간 동안 테러지역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이

급락할 수 있으며, 사업체의 폐쇄 또는 이전 등으로 그 지역의 경제는 마비가 될 수 있다. 한편,

관련 정부 당국이 방사능오염 지역을 규제 제한치 이하로 제염하였다 하더라도, 시민들은 막연한

공포감 및 불안감으로 테러지역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테러집단들은

방사능확산장치를 대량살상무기가 아닌 대중의 공포감 및 사회 혼란의 유발은 물론 테러지역의

경제, 궁극적으로 체제 붕괴 수단으로써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미국은 연간 수백 개의 방사선원들을 분실, 임의폐기 또는 도난을 당하고 있다.



나. 모의방사능테러 분석

미국과학자연합회의(F A S ) Michael Levi와 프린스턴 대학의 Robert N elson 박사는 방사능테러에

의한 피해 범위 및 유형을 파악하고자 H OT SP OT 컴퓨터 코드를 이용한 모의 방사능테러 사례를

연구한 바 있다. 이 연구팀은 노스 캐롤라이나에 버려진 것과 유사한 Cs과, 식품조사시설에서

단일봉으로 사용되고 있는 Co, 그리고 전형적인 유정 탐사작업에 사용되고 있는 Am의 3가지

방사선원들을 선택하였다. < 표 2> 는 이 연구팀의 모의방사능테러에 대한 피해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표 2> H OT SP OT 컴퓨터 코드를 이용한 모의 방사능테러 결과 (예)4)

방사선원 방사선량(Ci) 폭발물(파운드) 방사능오염 면적 피해 규모(잔류 거주민 대상)

Cs - 137 2 10
5개 블록 1000명당 1명으로 암 발생

40개 블록(1km 2 ) 10,000명당 1명이 암 발생

Co- 60 10,000
확산에 충분한

폭발물 양

300개 블록 40년 동안 10명당 1명이 암으로 사망

맨하탄 전지역 인구 100명당 1명이 암으로 사망

1000 km 2
방사능으로 오염

Am - 241 10 1
10개 블록 1000명당 1명이 암으로 사망

60개 블록 환경보호청(EPA ) 안전지침 기준 초과

Cs , Co는 감마 방사체로 의복 및 피부를 투과할 수 있으므로 내부피폭은 물론 외부피폭도 유발

할 수 있고, A m은 알파 방사체로 의복 또는 피부를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흡입하였을 경우에

만 내부피폭을 일으켜 장기 손상 또는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 모의 사례에서 Cs , Co의 경우는

초기 방사능 구름 또는 방사능 구름이 지나가는 동안 흡입한 방사성물질에 의해 피폭될 수 있으

며, Am의 경우는 초기 방사능 구름이 지나가는 동안 흡입한 A m에 의해 내부피폭을 받을 수 있

다. 또한, 오염지역에서 대피하지 않는 잔류 거주민들은 방사능 낙진에 의해 침적된 Co, Cs으로부

터 외부피폭을 받을 수 있고, 바람 또는 기타 상황에 의해 공기 중으로 확산되는 분진에 의해 포

함된 Co, Cs 및 Am을 흡입함으로써, 추가적인 내부피폭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사선피폭으로

< 표 2>에서 보듯이 Cs - 137의 2Ci 선량에도 약 40개 블록이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잔류 거주민

10,000명당 1명이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 60의 10,000Ci 선량의 경우에는 방사

능오염이 심각하여 300개 블록 내에서 40년 동안 잔류 거주민 10명당 1명이 암으로 사망할 확률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방사선원의 보안에 대한 국제동향

가. 유엔(UN)

UN에서는 미국에 대한 테러단들의 방사능테러 음모가 발각되고, 방사성물질의 밀수 및 도난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면서 방사능무기에 대한 방비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군축회의(CD )는 IAEA

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와 UN 내의 비정부기구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방사능테러의 방지책을 연계하여 다자간 수준에서 방사능무기의 사용을 저지시키려 노력하

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 방법은 없다. 핵물

질방호협약은 방사선원이나 핵물질의 국내 저장, 운송, 또는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엔은

IA EA의 실행법 및 INF CIRC/ 225/ Rev .4에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IAEA에 의해

4) 자료출처 : http :/ / www .fas .org/ ssp/ docs/ 030602- kellytestimony.htm



추진되고 있는 방사선원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권고사항들을 각국에게 장려하여 방사성물질의

통제를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유엔은 기존의 국제기구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방사선원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제도, 법 등을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갖는 시스템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각

국이 방사선원의 불법거래, 위험선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방사능테러의 기회를 감소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법제화가 이루어질 경우 방사선원의 수출, 통제, 보안

에 대한 업무 증대, 각국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

IAEA는 9.11 테러 이전부터 방사선원 관련 사고 및 불법거래 보고서들을 통하여 규제제도가 미

약하거나 없는 국가들에서 발생될 수 있는 방사선원의 밀수, 도난 등의 보안 위험을 부각시켜 왔

다. 이와 관련하여 1994년에 IAEA는 각국 정부가 신고, 허가, 검사 체계 등의 규제제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전리방사선 방호 및 방사선원 안전을 위한 국제 기초안전기준 (BS S )을 제정하였으며,

이의 이행을 지원하고자 모델프로젝트(M odel Project ) 를 발족하였다. 모델프로젝트는 참여국들이

규제 당국의 입법, 규제법령, 임명 및 권한과 방사선원의 신고, 허가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

고, 직업, 의료 및 대중의 피폭관리 체계를 수립하며, 비상사태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참여국의 약 75%가 법을 제정하였고 규제부서를

설립하였으며, 약 50%는 방사성물질 규제법을 채택하여 방사선원의 신고, 인허가 및 관리를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상기 항에 있어서 입법 및 규제법령을 수립하는데 장시간이 필요

하거나, 예산 부족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이직을 하거나, 규제당국의 중복된 구조 또는 제한

된 권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모델프로젝트의 이행율을 높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IAEA는 1999년에 방사선원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한 국제 행동계획 을 수립하였다. 이 행동

계획을 통하여 IA EA는 방사능비(act iv ity ratio)에 따라 방사선원을 5개군으로 분류하였으며, 보안

강화에 중점을 둔 실행법 을 마련하였다. 방사선원 분류 목록 중 테러에 전용될 수 있는 것은 방

사능비가 1이상인 1, 2, 3군으로 판단된다. 1, 2, 3군에는 열전기발생장치, 조사장치, 의료장비, 석

유탐사 측정, 치수측정에 사용하는 Cs - 137, Co- 60, Sr - 90, Am - 241의 방사선원이 있다. 선별된 위

험 방사선원들을 중심으로 보안을 강화한다면 테러단으로 방사성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효율적으

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IA EA는 2003년 3월 오스트리아 컨퍼런스에서 각 회원국들에게

규제를 받지 않는 즉, 고아선원 중 보안 위협이 높은 방사선원에 대한 위치 파악, 탐색, 회수 및

보안을 강화할 것과, 불법 거래를 탐지, 방지 및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할 것과, 방사능비상

사태시 규제자, 사용자 및 시민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정부가 보안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재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IAEA는 1990년대 초중반에는 방사성물질 관련하여 각 회원국이 규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초안전기준(BS S ), 모델프로젝트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1990년대 말부터는 회원국들에게 방사선

원의 보안을 강화하고 적절한 규제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IAEA가 제정한 실행법(Code of

Conduct ) 및 국제행동계획을 도입하거나 및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9.11 테러 이후에

는 각 회원국 차원에서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을 이용한 실제적인 테러 행위 방지와, 그 피해 감소를

위하여 규제당국과 대중에게 교육 및 훈련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 미국

미국은 실제적인 방사능테러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로 방사선원의 보안 강화를 위한 활발한 움

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국내·외의 방사선원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에너지부 (DOE ), 원



자력규제위원회 (NRC), EPA를 중심으로 다음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방사선원의 불법거래를 방지를 위하여, 방사선원의 소유 허가 전에 사용자의 합법성을 검

증하고, 사용 허가가 나면 검사 횟수를 늘려 강화된 규제감독을 유지한다. 그리고, 최종사용자들을

검토할 수 있는 수출허가 제도 및 수출조건을 마련한다. 또한, 방사선원의 밀수 방지를 위한 국경

지대 및 항구 보안을 강화하고, 방사선원에 대한 향상된 방호, 검출, 및 추적 기술을 확보한다.

둘째, 사용하지 않는 방사선원의 처분을 위하여, 의료, 산업, 건설 등의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사선원들을 회수하고, 그것들을 안전한 저장소에 보관하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운

영 자금을 보장한다5).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방사선원의 즉각적인 처분을 위한 장려금 제도를 설

립하고, 장수명 및 고준위 방사선원에 대하여 미국 내에 영구 처분장을 건설한다.

셋째, 규제를 벗어난 고아선원에 대한 분실, 도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안이 요망되는 위

험 방사선원에 대한 회수에 집중하며, DOE , NRC, EPA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방사선원의 회

수 프로그램인 미국 방사선원에 대한 이니시어티브 에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이와 동일한 세계

특히, 구소련 독립국의 방사선원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방사선원의 추적관

리 및 보안을 강화한다.

넷째, 미약한 규제제도를 가진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IAEA의 방사성물질 규제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한다. 또한, IA EA의 방사선원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실행법 (Code of

Conduct ) 을 모든 회원국들이 따를 것을 장려하며, 방사선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규제지침이 없는

IA EA 비회원국들에게 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생될 방사선원의 보안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확산이 곤란한

방사선원 제조자를 장려하고, 필요한 방사선원의 방사능 준위를 최소화하며, 방사선원 대신 가속

기와 같은 비방사선 대체 장치의 사용을 장려한다.

6. 결론 및 우리의 대응 방안

세계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공업, 의료, 농업, 환경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

용하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방사선기술을 나노기술 (NT ), 바이오기술(BT ), 환경기술 (ET ),

정보기술 (IT ) 등의 신기술산업과 연계하여 산업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 과학기

술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일부 테러단의 방사능

테러 방법의 획득 및 테러시도 의혹으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방사능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방사능확산장치는 위험 방사선원의 취급기술 및 폭발물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이 장치에 전용될 수 있는 높은 위험을 갖는 방사선원으로는 조사장치, 의료장비,

열전기발생장치, 석유탐사에 사용되는 Cs - 137, Co- 60, Ir - 192, Sr - 90, Am - 241 등으로 판단된다.

테러단은 방사능확산장치를 대량살상무기보다는 광범위한 지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켜 대중에게

공포감, 사회혼란, 경제 및 체제 붕괴 등을 유발시키는 대량혼란무기로써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테러단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원의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방사성물질의 분실,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방사선원의 즉각적인 처분, 회수

등의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이러한 방사선원의 규제 제도, 법 등이 국제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도

록 하여, 각국 자체가 방사선원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11 테러 이후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되면서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방사능방재 및 시설방호체계를 강화하고, 방사능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사능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03년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을 마

5) 현재 DOE는 3,000개 이상의 사용하지 않는 방사선원을 안전하게 처리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10,000개 이

상의 사용하지 않는 방사선원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련하였다. 또한,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규제 체계를 바탕으로 지금까지는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안전

에 중점을 둔 인허가, 작업자의 피폭관리, 안전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사능테러를 방

지할 수 있도록 방사선원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다음의 방안도 수립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방사선원의 관리 차원에서 IAEA의 방사선원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최소 1년마다 재고 목

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보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분류 1, 2의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각각 매일, 주 단위로 계량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초기 사용 목적을 다하고 방치되어 있는 방사선원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회수 및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강화하여 임의 폐기되는 방사선원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위

험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위험 방사선원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 및 비인가자로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기관

을 중심으로 방사선원의 추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불법거래 사고에 대한 방지, 발견,

대처 차원에서 국제사회와의 정보 공유, 교환 등의 협력이 요구된다.

넷째, 방사선원이 처한 위협 및 잠재적 위험도에 따라 보안 수준을 결정하여 관리한다.

다섯째, 주요 위험 국가에 대한 방사선원의 수출의 경우 최종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수

출조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험 방사선원의 수입의 경우 사용 허가 이전에 최종

사용자의 합법성을 검증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사능테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대중을 교육시키고, 초

기 대응자를 양성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 및 중앙관리 본부와 연계한 정규 비상훈련계획을 도입

하고, 훈련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대응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

제사회와의 비상사태 대응훈련에 관한 경험 및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을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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