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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요및배경

2. 세부모델링
모델링방법론
• KINAC PM은 핵주기 관련 시설의 세부 공정을

모사하는 미시적인 모델부터 핵주기 전반의 핵물질
흐름을 추정하는 거시적인 모델까지 하나의 플랫폼에
구축하는것이그목적임

• 이에 따라, 공장이나 물류 시스템 모사에 용이한
Discrete Event 모델링 방법론을 통해 세부
시설을 모델링하며, 시계열에 따른 거동을 분석
하기에 용이한 System Dynamics 방법론을
적용하여 전반적인 핵주기에서의 물질 흐름을
분석하고자함

System Dynamics 
•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출발

•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

• Causal Loop Diagram

• 핵주기 특성에 따른 연산모듈

3. 결과및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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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 한반도평화정착을위해서는 북한의비핵화가 필수적임

• 이러한노력의 일환으로 ‘판문점 선언’ 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한반도비핵화를 약속함

• 비핵화추진단계(신고 및검증)

• 실질적인 비핵화검증을 위해서는 다양한기술적
준비가필요함

• Physical Model은 비핵화검증의계획단계부터
현장검증, 시료분석의 모든단계에서 기준데이터를
제공하여 검증의신뢰성과 완결성을 제고할수있음

• KINAC Physical Model의개념

• (이하 KINAC PM)

• KINAC PM은핵주기 전반에대한거
시적모델부터 세부시설에 대한미시적
모델까지 다층구조로 구성됨

<모델링 대상>

연구목적
• 핵주기전반에 대한거시적 모델은시계열에 따른변화량을 모사하기에 유용한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통한모델개발

• 해당방법론의 적용에대한타당성평가를 위하여상대적으로 정보를획득하기 용이한 국내핵주
기를간단한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로 구성하여 핵주기모델에필요한 세부연산모듈이나 결과
값의타당성을 평가해보고자 함

타당성
검토

상대적으로 정보에 대한접근이 용
이한국내 모델활용

핵주기 모델링에 필요한 세부 연산
모듈에 대한 타당성 평가필요

최종결과값의 신뢰성 검증필요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구조가 행태를 결정짓는다는 세계관에 기초함
여기에서 구조(structure)란피드백 루프(feedback loops)를의미
행태(behavior)란동태적 행태유형(dynamic pattern of behavior)을의미

“산업동태론은 산업시스템들의 행태를 연구하는 방식으로서, 정책과 의사결정과 구조그리고 시간지연 등이
어떻게 상호연결되어 시스템의 성장과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산업동태론은 시스템에
동태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정보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Forrester 1961, 서문)

Stock-Flow Diagram
• 입력데이터(엑셀을 통한원자로 관련 정보입력)

• 국내핵연료 주기에 대한 Stock-Flow Diagram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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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결과

결과평가
•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 재검토위원회에서의 검증연구 결과에따르면 2017년말을
기준으로 약15,000톤가량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됨

• 본모델을 통한연산결과 2017년말을 기준으로 15,030톤이라는 유사한 결과값을 도출함
• 하지만 모델링 과정에서 많은 가정과 추정을 활용함에 따라 보다많은 오차를예상함
• 실질적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량관리보고서(물자재고목록)의 데이터를
연계할 수있도록 모델링 수정 필요

• 오차발생 요인의 개선 및수정을 통해실질적인 국내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추정할 수있는모델 개발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및최종처분시설 등의 도입시기등정책 결정을 위한배경연구가 가능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