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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제2차 대한민국 격년갱신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5년 12월, 국제사회가 공동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마련하고 파리협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

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에 발맞춰 우리나라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제2차 대한민국 격년갱신보고서’에는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나라가 2016년 

까지 해온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성과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을 마련했으며, 2015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녹색기후기금에 1억 달러를 공여하기로 약속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급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석탄 화력과 원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점차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로 높여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기술혁신을 이룸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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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국무조정실장   홍  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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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원, 기술개발 및 이전, 역량배양 등을 위한 지원과 

협력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 국 정부들도 이와 같은 노력에 동참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특히 탄소를 많이 배출해온 선진국들이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를 낮추려는 오늘의 노력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구라는 내일의 결실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제2차 대한민국 격년갱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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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상황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의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이로 인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2016년의 평균기온은 13.6℃로 1990년대 이래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냈으며,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22.4일로 역대 2위, 열대야 일수는 10.8일로 역대 4위를 기록하였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5,124만 6천명이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상황을 보면, 수출 및 제조업이 국가 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수출의존도는 

2015년 기준으로 38.2%, 명목 국내총생산 중 제조업 비중은 2016년 기준 29.3%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개편하고 2016년 11월 파리협정을 비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핵심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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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우리나라는 IPCC 산정방법을 사용하여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폐기물 분야에 대해 1990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산정했다.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을 포함하며, IPCC 제2차 평가보고서의 지구 

온난화지수(GWP)를 사용해 CO2 환산량(CO2eq.)으로 산정하였다.

2014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90.6백만 톤이며, 흡수원을 포함한 순 배출량은 648.1백만 톤이다. 

2014년의 총 배출량은 2013년보다 0.8% 감소했는데,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 기여도가 높은 석탄 화력 발전량의 

감소, 가축 사육두수 및 폐기물 소각량의 감소,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2014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구당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13.7톤/인으로, 2011년 이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484.0톤/10억 원이며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제2차 대한민국 격년갱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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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축 행동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6월, 2030년 BAU 하의 배출 전망 대비 37%를 새로운 국가 감축목표로 설정 

하였다. 이후 2016년 12월,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2016.12.)」을 마련하였다. 

동 로드맵은 2030년의 부문·업종별 배출 전망, 감축목표 및 주요 감축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각 

부문별(전환, 산업, 에너지신산업, 수송, 건물, 공공·기타, 농림어업, 산림, 폐기물)로 현황에 맞는 기술과 정책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로드맵은 2020년으로 예정된 NDC 제출 전까지 지속적인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보다 구체화된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추가 감축 정책 및 수단 발굴, 감축 경로 조정 등을 실시하고 

국제탄소시장을 활용한 감축 방안 역시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기 위해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9%를 관리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계획기간별로 운영되며 제1차

(2015~2017) 및 제2차 계획기간(2018~2020)은 3년 단위로, 제3차 계획기간부터는 5년 단위로 진행된다. 

1차 계획기간은 총 23개 업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사전 할당량은 1600백만 톤, 추가할당량은 6.4백만 톤, 

할당취소량은 22.4백만 톤이었다. 또한 총 75건의 외부 감축사업을 통해 15.6백만 톤이 시장에 공급되었다. 

한편, 배출량 기준, 중소규모 이하의 업체를 관리하기 위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5만 톤 이상, 에너지 사용량 200TJ 이상인 

업체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5만 톤 이상, 에너지 사용량 80TJ 이상인 사업장이 관리업체로 지정된다. 

2015년 목표관리제 운영결과, 총 65개 업체가 목표치인 20만 톤의 3.7배에 해당하는 74만 톤을 감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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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제공 및 협력 

글로벌 금융 위기 및 재정 적자 확대 등 제약 요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UN 기후변화정상

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1억 달러 공여를 발표하였다. 또한 2016년 11월 제2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비부속서 I 국가 최초로 EU 및 7개국과 함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limat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 CTCN)에 약 2,300만 달러를 기여한다는 공동성명에도 동참하였다.

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산림청, 환경부 등 각 정부 기관별로 자체 역량배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도국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감축활동, 적응 분야의 개도국 전문가 배출을 

위해 지원중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원, 기술개발 및 

이전, 역량배양 등 관련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제2차 대한민국 격년갱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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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리

우리나라는 한반도와 3,400여 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국토 면적의 63%가 

산지1이며, 국토의 동쪽이 서쪽보다 고도가 높은 형태를 보인다.

국토의 평균 경사도는 약 5.7°정도로 급한 편2이며, 계절 변화에 따른 강수량 차이가 

크다. 이로 인해 하천의 하상계수가 높은 수문학적 특성을 보이며, 폭우 및 가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건조기에는 큰 하천에서도 물이 흐르지 않는 하도구간이 발생 

하며, 홍수기에는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 하천이나 바다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이 범람

하기도 한다.

2. 기후

우리나라는 중위도 온대성 기후대에 속하므로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겨울에는 한랭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춥고 건조하다. 또 봄과 가을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다.

기온은 도서지방을 제외하고, 연 평균3기온은 12.7℃에 이른다. 또 가장 무더운 달인 

8월은 25.2℃, 가장 추운 달인 1월은 –0.8℃로 나타난다4(표 1-1).

계절적으로 연 강수량의 50~60%가 여름에 내리며, 특히 6월 중순 후반부터 약 한 달 

정도 연 강수량의 30%가 집중되는 장마철이 존재한다. 

1 「임업통계연보」, 산림청, 2016

2 국토지리정보원, 2016

3 도서지역을 제외한 육지의 대표적인 45개 지점의 1990~2016년 기준 

4 국가기후데이터센터, 2017

[ 표 1-1 ] 월별 전국 평균기온 및 강수량(1990∼2016년 평균) (단위 : 기온(℃), 강수량(mm))

요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기온 -0.8 1.6 6.2 12.2 17.4 21.5 24.7 25.2 20.7 14.6 8.0 1.6 

최고기온 4.5 7.2 12.2 18.6 23.5 26.7 29.0 29.9 26.1 21.0 13.8 6.9 

최저기온 -5.4 -3.4 0.8 6.2 11.7 17.1 21.4 21.7 16.4 9.3 3.0 -3.1 

강수량 25.9 37.2 56.8 89.3 102.9 153.7 288.9 274.9 155.8 55.2 49.8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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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의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의 2015년 평균기온은 1990년 이래 3위를 기록했다. 2016년의 연 평균 기온은 

13.6℃로, 1990~2016년 평균기온(12.7℃)보다 0.9℃ 높아 1990년 이래 1위를 기록했다

(그림 1-1).

우리나라의 2015년과 2016년 5월 평균기온은 18.6℃로, 1990~2016년 기간 중 공동 

1위를 기록했다. 또한 2014년부터 3년 연속으로 5월 기온이 최고치를 경신했고, 때 이른 

폭염주의보5가 발효되었다. 그리고 2016년 7월 후반과 8월 동안에는 북태평양고기압 

및 중국 대륙에서 발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상승한 후 지속되면서 

폭염 및 열대야가 연일 발생했다. 2016년의 전국 평균 폭염 일수6는 1990년 이래 최다 

발생 2위를 기록(22.4일)했고, 열대야 일수7는 4위를 기록(10.8일)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계절마다 특징적인 기압배치로 인해 계절별 풍계가 뚜렷하여 여름

에는 남서풍, 겨울에는 북서풍이 주로 불고 또 9~10월에는 바람의 세기가 비교적 약한 

편이다. 북태평양 서부에서 태풍이 5~10월에 20.7개 정도 발생하는데 이 중 3개 내외가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8

5 폭염주의보 :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

6 폭염 일수 :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수

7 열대야 일수 :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수

8 태풍 발생 개수, 국가태풍센터, 2016

[ 그림 1-1 ] 연도별 전국 평균기온(1990~2016년)

14.0

13.5

13.0

12.5

12.0

11.5
1990

13.1

1991

12.2

1992

12.4

1993

11.8

1994

13.2

1995

12.0

1996

12.1

1997

12.7

1998

13.5

1999

12.8

2000

12.5

2001

12.7

2002

12.6

2003

12.5

2004

13.2

2005

12.3

2006

12.9

2007

13.2

2008

12.9

2009

13.0

2010

12.7

2011

12.4

2012

12.3

2013

12.9

2014

13.1

2015

13.4

2016

13.6연 평균기온(℃)



제 1 장 국가 상황

16

3. 인구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5,124만 6천 명이다. 이는 같은 해 전 세계 

인구가 약 74억 6,696만 4천 명9인 것을 고려하면 약 0.69% 수준이며, 인구 규모로는 

세계 27위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도시화율 및 인구밀도가 높은 편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73.4%(3,762만 

7천 명)에서 2050년 52.4%(2,590만 5천 명)로 21.0%p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생산 

가능인구 1백 명당 고령 인구(65세 이상)수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2016년 18.0명 

에서 2050년 72.6명으로 4.0배 증가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표 1-2).

 

4. 경제

우리나라의 연간 실질 경제성장률은 1990년에 9.3%를 기록한 이후 경제가 점차 성숙 

단계로 진입하면서 2011년 이후에는 평균 3.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명목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1990년 197조 7,123억 원 

에서 2016년 1,637조 4,208억 원으로 약 8배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1인당 GDP는 

461만 원에서 3,195만 원으로 약 7배 증가했다.10

우리 경제는 점차 수출의존도 및 제조업 비중이 1990년~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오다 최근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수출·제조업이 국가 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출의존도는 2015년 기준으로 38.2%에 이르고 있으며, 

GDP 중 제조업 비중은 2016년 기준으로 29.3%에 이른다(표 1-3).

연도
구분 2016 2020 2030 2050

총인구 51,246 51,974 52,941 49,433
생산가능인구

(15~64세 인구, %)

37,627
(73.4)

37,266
(71.7)

33,878
(64.0)

25,905
(52.4)

노년부양비(명) a) 18.0 21.8 38.2 72.6

[ 표 1-2 ]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및 노년부양비 전망(2016~2050년)

a) 노년부양비(명) : 생산가능인구 1백 명당 고령인구 수

※ 출처 ：「장래인구추계 : 2015-2065」, 통계청, 2016

(단위 : 천 명)

9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7 Revision」, United Nations, 2017

10    실질 국내총생산(2010년 기준)은 1990년 419조 5,181억 원에서 2016년 1,508조 2,65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1인당 GDP는

 979만 원 에서 2,943만 원으로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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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도 및 법률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2)」 등 관련 법제를 마련하고, 목표관리제(2012) 및 

배출권거래제(2015) 등을 도입했다. 또한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 

시키기 위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6년 2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기후변화를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무총리(국무조정실)가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산업·환경·국토 등 각 부처가 해당 소관별 책임을 지도록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개편하였다11.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관계 부처와 협업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부문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정책 및 감축 수단 개발,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감축 이행 계획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고서, 격년 갱신보고서,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등도 동 체계를 활용하여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작성한다. 

작성된 보고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녹색성장위원회12 심의 등을 거친 뒤 국제사회에 

제출된다. 한편, 환경부는 파리협정에 따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2020

년경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기초연구에 착수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2016년 11월,  

파리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국내 비준을 완료하고 비준당사국이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보편적이고 새로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체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11  개편 후 1년 여간 운영한 결과,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감축정책이 추진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으나, 부처 간 제도 집행상의 차이로 인한 

비효율도 발생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ㆍ관리에 대한 국무조정실 및 환경부의 

역할 분담을 체계화하는 등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가 개편을 추진 중에 있음

1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이행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 관계부처의 장관급 공무원과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의 전문가 등 총 50인 이내로 구성됨

[ 표 1-3 ] 수출의존도 및 제조업 비중 (단위 : %)

연도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출의존도 23.3 22.5 30.7 31.7 42.6 46.2 44.8 42.9 40.6 38.2 -
제조업 비중 27.3 27.8 29.0 28.3 30.7 31.4 31.0 31.0 30.2 29.8 29.3

※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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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성대 ] 경주, 동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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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1.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업무를 총괄한다.13 

센터의 국가 인벤토리 관련 업무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국가 인벤토리 산정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보고·검증 지침」(이하 

‘MRV 지침’) 제공, 국가 온실가스 통계 및 배출·흡수계수의 검토,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국가 온실가스 통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국가 온실가스 통계 기술협의체(이하 ‘기술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취합·작성, 자료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이 있다(그림 2-1).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산정하는 5개 분야별로 해당 관장 기관14이 온실가스 통계 관리를 

담당한다. 관장 기관은 해당 분야 통계에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이하 ‘산정 기관’)을 

지정해 해당 분야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산정하고, 국가 고유의 배출·흡수계수와 

관련된 개발 업무 등을 위임하며, 산정 기관이 작성한 초안을 검토한 후 센터에 제출 

한다. 2014년 제1차 격년갱신보고서 상의 조직체계와 달라진 분야는 에너지 분야 

해운수송 부문으로, 담당기관이 기존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에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로 2016년 변경되었다.

기술협의체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국가 고유의 배출·흡수계수 산정·보고· 

검증과 관련한 기술자문기구로서, 대학 및 연구소 등 외부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보고·검증, 배출·흡수계수의 개발·검증, 

관련 지침의 제·개정 등에 관한 유관 기관의 논의를 위해 설치된 협의체다. 실무 

협의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며, 위원은 분야별 관장 기관, 통계청, 산림청 등 유관 

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관리위원회는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국가 고유의 

배출·흡수계수 등의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설치된 의결 기구다.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위원은 분야별 관장 기관 및 통계청의 국장급 

당연직 위원과 학계·관계 등의 위촉직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1
조직체계

1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4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을 위한 분야별 관장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연료연소(발전, 산업) 및 탈루,  

국토교통부(교통(항공, 도로, 철도) 및 건물), 해양수산부(수산, 해운, 항만), (2) 산업공정: 산업통상자원부, (3) 농업: 농림축산식품부,  

(4) LULUCF: 농림축산식품부(산림지, 습지, 초지, 농지), 국토교통부(정주지, 기타 토지), (5) 폐기물: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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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벤토리 산정과 

검증을 이원화하고, 배출량 확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검토 및 관리위원회 심의를 단계

별로 수행한다. 

1.2.1 산정 및 보고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산정하는 첫 단계는 산정 방법론의 결정이다. 센터는 통계 

품질의 향상을 위해 전년도 통계 검증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반영해 

매년 초에 MRV 지침 개정안을 마련한다. 지침 개정안은 실무협의회 검토 및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센터는 확정된 지침을 매년 3월 관장 기관과 산정 

기관에 제공한다. 이후 관장 기관은 MRV 지침에 따라 산정 기관이 산정한 분야별 

인벤토리를 검토하고 매년 6월 30일까지 센터에 제출한다.

1.2.2 검증

센터는 관장 기관이 제출한 분야별 인벤토리 초안을 취합하고, 산정 방법론, 활동 

자료, 배출·흡수계수의 적절성 및 세부항목별 배출량 계산 오류 여부 등을 검토한다. 

1.2
작성 절차

통계청

협의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

통계 총괄관리

국무조정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송)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해운)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산업공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농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국립축산과학원

(경종)국립농업과학원

LULUCF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지·습지)국립산림과학원

(농경지)국립농업과학원

(초지)국립축산과학원

(정주지, 기타 토지)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폐기물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기술협의체 실무협의체

[ 그림 2-1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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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오류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장 기관에 

수정·보완할 것을 요청하며, 관장 기관이 수정하고 재제출한 통계자료를 최종 

확인한 후 최종안을 마련한다.

1.2.3 확정 및 공표

센터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분야별로 수정·작성된 인벤토리 최종안을 실무 협의회 

에서 검토하고, 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매년 12월까지 확정한다. 그 후 센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정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공표한다.

2. 산정 대상 및 산정 방법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 

탄소(PFCs), 육불화황(SF6)에 대한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배출·흡수량을 

포함한다. CH4, N2O, HFCs, PFCs, SF6의 배출량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제2차 평가보고서의 100년 

기준 지구온난화지수(GWP)15를 사용해 CO2 환산량(carbon dioxide equivalent, 

CO2eq.)을 산정했다(표 2-1).

2.1
보고 대상

온실가스

15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각각의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임

[ 표 2-1 ]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지수(GWP)

온실가스 지구온난화지수(GWP)

CO2 1

CH4 21

N2O 310

HFCs 140∼11,700

PFCs 6,500∼9,200

SF6 23,900

※ 자료 : 「제2차 평가보고서(SAR, Second Assessment Report)」, IPCC,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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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6 IPCC 지침에 따라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폐기물 분야로 

구분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산정했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 연도는 

1990년부터 2014년까지의 총 25개 연도다.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1996 IPCC 지침을 기반으로 산정되었으며, 

일부 부분은 IPCC 우수실행지침 2000(GPG 2000), IPCC 우수실행지침 LULUCF 

(GPG LULUCF) 및 2006 IPCC 지침의 방법론을 적용했다. IPCC GPG 2000을 사용한 

부문은 (1) 에너지 분야 민간항공, (2) 폐기물 분야 폐기물 매립, 하·폐수 처리, 폐기물 

소각으로 구분되며 LULUCF 분야는 IPCC GPG LULUCF 지침을 활용했다. 

2006 IPCC 지침을 적용한 세부 항목은 (1) 산업공정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및 중전기기, (2) 농업 분야 벼 재배 및 농경지 토양, (3) 폐기물 분야 기타 부문이다.

우리나라는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가 고유의 배출·흡수계수(이하 ‘국가 고유

계수’)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국가 고유계수는 인벤토리와 유사한 산정·보고·

검증 절차를 거쳐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연구 기관 등에서 조사·분석한 국가 고유 

계수는 관장 기관을 통해 센터로 제출되며, 센터는 기술협의체의 전문가와 내부 전문가로 

검증팀을 구성해 개발 방법의 적절성, 계수의 대표성, 측정·분석의 정확성 등을 검토

한다. 검토가 완료된 계수는 실무협의회 검토 및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2014년 배출량 산정에 사용된 국가 고유계수는 총 57개이며, 총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85%다. 국가 고유계수를 적용한 부문은 (1) 에너지 분야 연료연소, (2) 농업 

분야 벼 재배 및 농경지 토양, (3) LULUCF 분야 산림지, (4) 폐기물 분야 매립, 하·폐수, 

소각으로 구분된다. 국가 고유계수의 세부 정보는 <부록2>에 수록했다.

 

국가 고유계수가 확보되지 않은 부문은 대부분 1996 IPCC 지침에서 제공하는 기본

계수를 사용해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산정했으며, 일부 부문은 2006 IPCC 지침의 기본 

값을 사용했다. 2006 IPCC 지침 기본 계수를 사용한 항목은 (1) 에너지 분야 연료 

연소의 정제가스와 LPG 연료 부문 및 석유·천연가스 탈루 부문, (2) 산업공정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및 중전기기 부문, (3) 농업 분야 농경지 토양 및 작물잔사소각 

부문, (4) 폐기물 분야 하수 처리 및 기타 부문 고형 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부문 

등이다.

2.2 
보고 분야 및

보고 연도

2.3
산정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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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실가스 배출량 및 추이

우리나라의 2014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90.6백만 톤 CO2eq.이며, 흡수원을 포함한 

순 배출량은 648.1백만 톤 CO2eq.다. 2014년 총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135.6% 

증가했으며, 2013년보다는 0.8% 감소했다(그림 2-2). 2014년 배출량이 전년보다 감소한 

주요 요인은 공공 전기·열 생산 항목 배출량 감소, 농업 분야 CH4 배출량 감소, 폐기물 

소각 항목 배출량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감소 이유는 ‘3.1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설명했다. 또한 세부적인 분야별, 가스별 배출량 시계열 정보는 <부록 1>에 

수록했다.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통계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활동 자료, 

배출계수, 산정 방법론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시계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자료, 배출계수 등을 개선해 배출량이 변경될 경우 에는 과거 연도 배출량에 

대해서도 재계산을 수행했다. 2014년에 제출한 제1차 격년갱신보고서 이후 

재계산에 따라 배출량이 변동된 사항은 에너지 분야 천연가스 탈루 부문의 

2006 IPCC 기본 배출계수 적용, 농업 분야 농경지 토양 부문의 국가 고유 작물별 

N2O 직접배출계수 적용, 화학비료 및 가축 분뇨 질소의 농경지 투입량 활동자료 

개선 등이 있다.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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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추이(1990~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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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야의 2014년 배출량은 599.3백만 톤 CO2eq.로, 총 배출량의 약 87%를 차지 

했다. 에너지 분야 배출량은 1990년 대비 148.3% 증가했으며, 전년보다 1.2% 감소 

했다. 2014년 에너지 분야 배출량 감소의 주요 원인은 화력발전량의 감소 (-6.2%)로16

공공 전기·열 생산 항목에서 배출량이 전년보다 14.4백만 톤 CO2eq.가 줄었기 때문이다.

산업공정 분야의 2014년 배출량은 54.6백만 톤 CO2eq.로, 총 배출량의 7.9%를 차지

했다. 산업공정 분야 배출량은 1990년보다 177.3% 증가했으며, 2013년보다는 5.0% 

증가했다. 산업공정 분야의 주요 배출원은 2014년에 33.2백만 톤 CO2eq.를 배출한 

광물생산 부문과 20.1백만 톤 CO2eq.를 배출한 할로카본 및 육불화황 소비 부문이다. 

농업 분야의 2014년 배출량은 21.3백만 톤 CO2eq.(비중 3.1%)로 1990년 대비 1.5% 

감소했으며, 2013년 대비 2.7% 감소했다. 1990년 대비 배출량 감소의 주요 원인은 

벼 재배 면적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17 축산과 관련된 장내발효와 가축분뇨처리 부문의 

배출량은 2000년 이후 육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2014년 배출량은 가축사육두수가 감소18되어 전년 대비 각각 3.9%, 

4.3% 감소했다.

LULUCF 분야의 2014년 순 흡수량은 –42.5백만 톤 CO2eq.로 1990년 대비 

24.5% 증가했고, 2013년 대비 0.7% 감소했다. 산림지 흡수량은 1970~1980년대 

추진된 국가 치산녹화사업에 의해 조성된 산림의 영향으로, 30년생 이하의 어린 

산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1999년에 최대 흡수량인 –62.2백만 톤 CO2eq.를 나타

냈다. 이후 산림의 영급증가 및 면적의 감소19 등에 따라 흡수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폐기물 분야의 2014년 배출량은 15.4백만 톤 CO2eq.로, 1990년 대비 47.8% 증가 

했다. 1990년 대비 폐기물 분야의 배출량 증가는 폐기물의 소각량 증가에 따른 폐기물 

소각 부문 배출량이 343.5%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4년 배출량은 전년보다 3.3% 

감소했는데, 이는 소각량이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에너지 회수량은 증가해20 전년 

대비 소각 부문의 배출량이 9.2% 감소했기 때문이다(표 2-2).

3.1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16 「에너지통계연보」, 산업통상자원부, 2016

17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농림축산식품부, 2015

18 「가축동향조사」, 통계청, 2014

19 「임업통계연보」, 산림청, 2015

20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환경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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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2014년 CO2 배출량은 628.8백만 톤 CO2eq.로, 총 배출량의 91.1%를 

차지했다. Non-CO2 온실가스 비중은 CH4 3.9%, N2O 2.2%, HFCs 1.2%, SF6 

1.4%, PFCs 0.4%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온실가스별 배출량 비중과 비교하면 CO2, CH4, N2O 배출량은 각각 1.1%, 

1.8%, 0.8% 감소한 반면 HFCs, PFCs, SF6 배출량은 각각 5.5%, 4.6%, 10.3% 증가

했다. 2014년 가스별 배출량을 1990년과 비교하면 PFCs와 SF6 배출량이 반도체 및 

액정표시 장치 생산량 증가에 따라 각각 879,213%, 5,288% 증가했다. 이어서 HFCs 

배출량이 냉매 사용량 증가로 인해 768.7% 증가했다. 2014년 CO2 배출량은 연료 

사용량 증가 등으로 1990년 대비 149.2% 증가했다. 2014년 N2O 배출량은 연료 

사용량 증가에 따른 에너지 분야 연료 연소의 배출량 증가 등으로 인해 1990년 대비 

66.7% 증가했다. 2014년 CH4 배출량은 벼 재배 면적 감소 등에 따라 1990년 대비 

13.4% 감소했다(표 2-3).

3.2
가스별

온실가스

배출량

분야 1990 2000 2010 2012 2013 2014
1990-2014 
증감률(%)

2013-2014
증감률(%)

에너지 241.4 410.4 565.2 597.7 606.7 599.3 148.3 -1.2

산업공정 19.7 49.6 54.0 51.7 52.0 54.6 177.3 5.0

농업 21.6 21.8 22.4 21.9 21.9 21.3 -1.5 -2.7

LULUCF -34.1 -58.8 -54.3 -44.7 -42.8 -42.5 24.5 -0.7

폐기물 10.4 18.9 15.1 15.8 16.0 15.4 47.8 -3.3

 총 배출량 a)

(LULUCF 제외)
293.1 500.6 656.6 687.1 696.5 690.6 135.6 -0.8

 순 배출량 b)

(LULUCF 포함)
259.0 441.8 602.3 642.4 653.8 648.1 150.2 -0.9

[ 표 2-2 ]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단위 : 백만 톤 CO2eq.)

a) 총 배출량 : LULUCF 분야를 제외한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분야 배출량의 합계

b) 순 배출량 : LULUCF 분야의 배출원 및 흡수원을 포함한 전 분야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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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 온실가스별 배출량 및 증감률

a) PFCs는 최초 통계가 수집된 1992년도를 기준으로 증감률을 계산

(단위 : 백만 톤 CO2eq.)

연도
온실가스 1990 2000 2010 2012 2013 2014

1990-2014 
증감률(%)

2013-2014 
증감률(%)

CO2

배출량 252.3 441.6 593.8 626.5 635.5 628.8
149.2 -1.1

비중(%) 86.1 88.2 90.4 91.2 91.2 91.1

CH4

배출량 30.7 27.9 27.3 27.1 27.1 26.6
-13.4 -1.8

비중(%) 10.5 5.6 4.2 4 3.9 3.9

N2O
배출량 8.9 17.6 13.3 14.8 15 14.9

66.7 -0.8
비중(%) 3.0 3.5 2.0 2.2 2.2 2.2

HFCs
배출량 1.0 8.4 8.1 8.7 8.1 8.5

768.7 5.5
비중(%) 0.3 1.7 1.2 1.3 1.2 1.2

 PFCs a)
배출량 - 2.2 2.3 2.3 2.3 2.4

879,213 4.6
비중(%) - 0.4 0.3 0.3 0.3 0.4

SF6

배출량 0.2 2.9 11.8 7.8 8.5 9.4
5,288 10.3

비중(%) 0.1 0.6 1.8 1.1 1.2 1.4

총 배출량

(LULUCF 제외)
293.1 500.6 656.6 687.1 696.5 690.6 135.6 -0.8

우리나라의 2014년 1인당21 온실가스 배출량은 13.7톤 CO2eq.로, 1990년 대비 

100.3% 증가했다.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세계 금융 위기로 침체된 

경기가 2010년에 회복되면서 1인당 배출량이 12.1톤 CO2eq.에서 13.3톤 CO2eq.로 

9.5% 증가했으며, 2011년 이후에는 인구당 13.7톤 CO2eq.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3).

3.3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 

[ 그림 2-3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1990∼2014년)

21 「추계인구」, 통계청,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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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2014년 GDP22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484.0톤 CO2eq./10억 원으로, 

1990년 대비 30.7%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GDP당 배출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1998년 이후 GDP 증가율이 온실가스 증가율보다 

대부분 높은 추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그림 2-4). 최근 3년간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2012년 –1.6%, 2013년 –1.5%, 2014년 –5.1% 이다. 

3.4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 그림 2-4 ] 온실가스 배출량 집약도(실질 GDP당 배출량 / 1990∼2014년)

22 「국내총생산 통계(2010년 기준 실질)」, 한국은행,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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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감축목표 및 로드맵 수립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고, 중기 국가 온실 

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하의 배출 전망 대비 30% 감축)를 최초로 발표(2009년 

11월)했다. 이후 센터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공동 작업반을 구성·운영해 7개 부문 

25개 업종에 대해 2020년까지 연도별 감축목표를 결정(2011년 7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이행 계획이 담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2020)」을 마련(2014년 1월)했다.

한편, 교토의정서의 후속 체제로 선진·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출범이 본격화됨에 따라,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 설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 

나라는 센터 등 15개 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한 Post-2020 공동 작업반을 구성· 

운영해 최종적으로 BAU하의 배출 전망 대비 37%(국내 감축 및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한 해외 감축분 포함)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확정(2015년 6월) 

했다(그림 3-1). 

2030년 감축목표는 기존의 2020년 감축목표와 비교할 때 전망 대비 감축률이 

상향되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 부문의 과감한 혁신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 내 제조업 비중이 높고 또 에너지 효율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Post-2020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파리협정이 채택(2015년 12월) 및 발효(2016년 

11월)되어 지구촌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인 기후변화 체제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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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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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계획의 수립

관계부처

감축방안의 이행

자체평가

이행계획 개선(안)도출

세부 전략별 이행점검

종합이행 점검ㆍ평가(국무조정실)

지표설정

환류

[ 그림 3-2 ] 2030 로드맵 이행평가 체계

이러한 국내외 여건에 따라, 우리나라는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들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이하 ‘2030 로드맵’)을 수립(2016년 12월)했다. 

2030 로드맵은 총 8개 부문 30개 업종의 배출 전망, 감축목표 및 주요 감축 계획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30년 가장 감축량이 많은 부문은 전환, 산업, 

건물 순이며 또 감축률이 높은 부문은 수송, 폐기물, 전환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 

부문은 현행 국가 감축목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NDC에 이를 포함하는 방향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30 로드맵에는 부문별 감축 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평가 방안도 제시 

되어 있다. 평가 체계는 감축 수단, 정책 등 세부 전략별 이행 점검과 국가 감축목표의 

종합 이행 점검 평가의 2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또 부문별 소관 부처 주도의 자체 

평가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이 로드맵 이행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평가를 수행하게 

된다(그림 3-2). 일정상으로는 2017~2019년 기간 중 각 부처가 제출한 이행 계획을 

토대로 2030 로드맵에 대한 시범 평가를 실시해 평가 체계를 개선·보완하고, 2020년

부터 본격적인 평가·환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2030 로드맵은 신기후체제에서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으로 예정된 

NDC 제출 시점 전까지 지속적인 보완·수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배출량 

실적, 경제 여건, 국제 협상 결과, 관련 계획의 수정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감축 수단 

검토, 감축 경로 조정 등을 실시하고, 국제탄소시장 등을 활용한 감축량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감축 수단별 평가 기법 및 지표 개발, 정부 업무평가 반영 

및 예산 지원 등 피드백 체계 구축과 감축 실적 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통계 시스템 

고도화를 포함한 감축 이행 평가 체계를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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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감축제도

우리나라는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 

거래소에 배출권거래소를 설치해 배출권 거래시장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9%를 관리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계획 기간별로 운영되며 

제1차(2015~2017) 및 제2차 계획 기간(2018~2020)은 3년 단위로, 제3차 계획 기간

부터는 5년 단위로 진행된다.

제1차 계획 기간은 총 23개 업종을 대상으로 했다. 이중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과거 

배출량을 기반으로 한 할당방식을 적용하고, 시멘트·정유·항공 3개 업종의 일부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 할당방식(이하 ‘벤치마크 할당 방식’)을 적용하여 

사전할당을 하였다. 그리고 기업 경영 여건과 운영 실적을 반영해 추가 할당 및 할당 

취소를 진행했다. 2016년 9월 기준으로 602개의 할당 대상 업체가 지정되었다. 

1차 계획 기간에는 업체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모든 업종에 

대해서 할당되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했다.23 1차 계획 기간 운영을 위한 

사전 할당량은 1600백만 KAU24(2014년 11월), 추가 할당량은 6.4백만 KAU, 할당 

취소량은 22.4백만 KAU(2016년 9월 기준)이었다. 또한 외부 감축 사업을 통한 상쇄 

배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기준으로 총 75건25의 외부 감축 사업을 통한 

15.6백만 KOC26가 시장에 공급되었다. 

제2차 계획 기간에는 설비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벤치마킹 할당 방식을 확대해 

기업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친환경 설비에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한 

기업에는 할당 시 인센티브27를 부여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부터는 부분적인 유상 

할당이 개시된다.28 주기적인 경매를 통해 유상 할당 배출권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배출권 거래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또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유상 

할당 경매 수입을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산업 혁신에 재투자하는 재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저탄소·고효율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고 또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거래량·가격 

정보 등을 제공 하는 정보 교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표 3-1).

2.1
배출권거래제

2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24 Korean Allowance Unit, 1 KAU ≡ 1톤 CO2eq.

25 CDM 사업 74건 (2016년 12월 기준)

26 Korean Offset Credit, 1 KOC ≡ 1톤 CO2eq.

27 신·증설 시설에 대해 추가 할당하는 경우 및 GF 방식을 적용해 할당할 경우에 감축 실적을 반영

28 할당 대상 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97%는 무상 할당, 3%는 유상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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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또 

다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규모 사업장들 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에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목표를 부과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5만 톤 

CO2eq. 이상, 에너지 사용량 200TJ 이상인 업체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5만 톤

CO2eq. 이상, 에너지 사용량 80TJ 이상인 사업장을 관리 업체로 지정한다. 목표 

관리제는 소관 분야별 5개 부처(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

수산부, 환경부)가 부문별 관리 업체를 관장하고, 총괄 기관인 환경부에서 종합 지침 및 

기준 설정, 타 부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검증 기관 지정·관리를 담당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2011년 3월에 마련해 

목표관리제를 국제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 업체가 작성한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의 제3자 검증을 위해 엄정한 자격심사시험을 통과한 검증 

심사원을 고용하고 있는 19개 전문 기관을 검증 기관으로 지정했다.

2015년 목표관리제 운영 결과, 총 65개 업체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20만 톤 CO2eq.)의 

약 3.7배에 해당하는 74만 톤 CO2eq.를 감축했다. 목표를 달성한 54개 업체의 전체 초과 

감축량(총 56만 톤 CO2eq.)은 배출권거래제에서 조기 감축 실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2.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구분 내용

배출권 할당
•벤치마킹 할당 방식 확대로 설비 효율성 향상 유도 

•유상 할당 실시(할당 대상 업체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

외부감축사업
•국내 외부감축사업 활성화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실적 국내거래 인정으로 해외 감축활동 촉진

배출권 거래시장
•유상 할당의 주기적 경매 실시

•배출권거래제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산업지원 •유상 할당 수입을 친환경 투자 재원으로 재투자

[ 표 3-1 ] 제2차 계획 기간(2018~2020) 주요 운영 방향

※ 출처 :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기획재정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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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감축 이행

본 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이외에 부문별로 특화된 감축 

행동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서술한다.

3.1.1 발전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유지하면서도 대체에너지 및 집단에너지의 비중을 

점차 증가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는 방식으로 발전 설비를 구성하고 있다(표 3-2).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2029년까지 15년간의 전력 수요 전망과 발전 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년 7월)」을 마련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적 전력 수급, 신기후체제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원믹스 강화, 

에너지 신산업 활용을 통한 수요 관리, 분산형 전원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전력시장·전력 계통 운영 시 경제성, 기후변화, 환경 

및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그리고 ICT 기술과 비즈 

니스 모델을 활용하는 수요 관리, 원전 축소와 신재생 및 분산형 전원 확대를 반영한 

전원믹스 구성, 기후변화 대응 등 변화된 여건들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를 

시행하고, 연도별 공급의무비율을 증가시켜 발전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 

했다(표 3-3). 향후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의 공급의무비율을 2020년 7.0%까지 

상향해 발전 사업자의 적극적인 신재생 설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분
연도

합계 수력 원자력
집단 

에너지
대체 

에너지

화력

석탄 천연가스 복합화력 기타

2013
86,969 6,454 20,716 3,106 3,519 24,534 888 23,473 4,280

100 7.4 23.8 3.6 4.0 28.2 1.0 27.0 4.9

2014
93,216 6,467 20,716 4,323 4,474 26,274 388 27,296 3,280

100 6.9 22.2 4.6 4.8 28.2 0.4 29.3 3.6

2015
97,649 6,471 21,716 5,360 5,649 26,274 388 28,512 3,280

100 6.6 22.2 5.5 5.8 26.9 0.4 29.2 3.3

[ 표 3-2 ] 연도별 발전 설비 및 비중(MW, %)

※ 출처 : 「에너지통계연보」, 산업통상자원부, 2016

3.1
전환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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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 집단에너지 사업 추진 실적

연도
구분 2013 2014 2015

사업장 수 111 114 116

열 판매현황 

(천 Gcal)
41,120 41,776 49,369

전기 판매현황 

(천 MWh)
27,746 29,061 29,444

앞으로 우리나라는 석탄화력발전의 축소, 석탄 및 LNG 발전에 고효율 발전 설비 

도입, 송배전 과정에서의 전력량 손실을 낮추는 고효율 설비 도입 등을 통해 발전 

부문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3.1.2 집단에너지

우리나라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집단에너지29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집단에너지 사업장 수, 열 판매 현황, 전기 판매 현황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 

(표 3-4). 향후 열 사용자 수요 변동에 따른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 실시간 열 공급의  

연계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내 미활용 에너지의 회수를 촉진해 집단에너지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연료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 표 3-3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이행 실적

※ REC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1MW) × 원별 가중치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2016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2016

연도
구분 2013 2014 2015

공급의무비율 2.5% 3.0% 3.0%

의무량(REC) 10,896,557 12,905,431 13,838,637

이행량(REC) 7,324,861 10,078,351 12,486,461

이행실적/공급 의무량 67.2% 78.1% 90.2%

29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1개소 이상의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해 일정 지역 내에 있는 주택, 상가, 산업단지 등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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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구온난화를 지양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초로 에너지 진단제도,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제도,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자금 지원 및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효율 제품의 생산과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의 절약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전자 제품의 

대기전력 저감을 촉진하고 우수 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기전력 저감 프로

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효과가 높은 설비와 기기를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한 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에는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기 위한 신규기술·설비를 도입하고, 공통기기 효율 향상, 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열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저감을 위해 보일러 등 연소 

설비에 사용되는 유연탄, B-C유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화석연료를 천연가스, 

바이오매스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업종은 제조 공정에서 중유·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던 것을 점차 LNG로 

대체하고 있으며, 향후 바이오매스·폐합성수지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석유화학 

업종은 설비에서 발생하는 고온을 스팀 생산 등에 활용해 연료 사용량을 절감 

하고, 유리 업종은 유리 원료로 재이용되는 파쇄 유리 사용을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산업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은 2011년 이후 증설한 

신규 라인은 모두 과불화탄소 분해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디스플레이 산업은 

Scrubber 등 감축 설비를 활용해 불소계 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체는 

SF6 대신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대체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에서는 일부 수출품에 사용되는 냉매를 온난화 지수가 낮은 HFO 계열

(R1234yf 등)로 대체하고 있다. 앞으로도 친환경 냉매 기술 개발 지원 및 대체 냉매 

사용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3.2
산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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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이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 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신기술, ICT 기술 등을 활용해 사업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 전략(2015)」을 수립하고, 2030 로드맵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기술, 수소환원 기술, 마이크로그리드, 미활용 열 활용, 

스마트 공장, 친환경 냉매, 친환경 에너지 타운, 친환경차 기반, 에너지 저장장치를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반영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규제 완화, 집중 투자 등 진흥 정책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주력 산업을 보완하는 대체 산업 육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는 도로 및 항공 부문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철도 및 해운 부문은 

감소 추세다. 도로 부문의 온실가스 증가는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 및 도로 위주의  

교통 체계로 인한 결과이며, 항공 부문 온실가스 증가는 소득 증가로 인한 이동의 

고급화 및 한류 영향에 따른 외국 관광객의 유입 등이 주요 요인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교통수단 및 교통 체계의 효율적 개선, 대중교통의 운영 확대 등이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다. 특히 승용차 연비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 

되고, 온실가스·연비 관리 대상 차종도 확대될 예정이다(표 3-5)(그림 3-3). 

3.3
에너지 신산업

3.4
수송

            연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신차 평균 연비 기준(km/L) 17 18.4 19.9 21.3 22.8 24.3

신차 평균 온실가스 기준(g/km) 140 127 123 120 110 97

[ 표 3-5 ] 국내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2015~2020년)

※ 출처 :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안)」, 환경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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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5년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료 효율이 우수한 하이브리드 차, 전기 차, 수소연료전지 차의 

개발을 지원하고, 실증 사업 및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 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표 3-6).

그리고 우리나라는 2015년 7월부터 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일정 비율 혼합해  

공급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까지 혼합 비율을 3%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대형차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기준 및 

평균 연비제도를 도입(2018년 제도 도입, 2019년 부터 시범사업 추진) 하고, 현재 경유와 

CNG로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점차 전기버스로 대체할 예정이다. 

80.0

2009 2012

174.0

159.4

145.7

120.0

158.9

139.8

132.2

103.7
113.0

100.0

97.0
93.0

2020 (연도)

한국

미국

유럽

일본

(g/km)

100.0

120.0

140.0

160.0

180.0

                         연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하이브리드 보급 4.9 7.3 10.8 16.6 25.3 82

전기차 보급 1 3 4 5 6.4 6.4

연료전지차 보급 0.01 0.03 0.25 0.26 0.39 0.9

[ 표 3-6 ] 국내 친환경 차 보급 계획(2016~2020년) (단위 : 만 대)

※ 출처 : 「제3차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 관계 부처 합동, 2015

[ 그림 3-3 ] 국가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복합모드 환산치)

※ 출처 :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기준 강화 관련 환경부 보도자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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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고, 교통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철도망 확충, 

BRT 확충, 환승 시설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도로수송 화물을 친환경 

운송 수단인 연안해운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도로 외의 부문에서도 다양한 감축노력이 진행 중이다. 우선 항공 부문에서는, 온실

가스 배출권거래제, 정부와 민간 항공사 간의 자발적 감축협약, 항공기 연료 효율 향상, 

항공관제와 공항 운영 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있다. 철도 부문에서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철도망의 효율성 제고 및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망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운 부문에서는, 온실 

가스 감축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해운 부문 목표 관리제」 이행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발하는 등 선박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조기달성하고 저감률을 점진적으로 확대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14~2018)」을 수립하고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촉진, 건축물 사용자 

행태 개선 등의 주요 전략을 이행하고 있다.

먼저, 2025년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를 목표로 건축물 인허가 시 

준수해야 하는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고성능·고효율 

건축물 인증, 지역별·용도별 단열 기준 강화,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 설계30로의 

전환 유도 등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로에너지빌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수요와 시장의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이를 위해 2016년 1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2017년 1월)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자발적인 인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지원, 기술 자문 등의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

했다. 

뿐만 아니라, 민·관·학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로 

에너지빌딩 융합 협의체를 발족(2016년 9월)하고 건설·에너지·IT·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제성 및 실효성도 제고하고 있다. 

3.5
건물

30 건축물의 부위별로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현행 기준과 달리, 건축물의 종합적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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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 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과 노후 공공 건축물에 대한 기술·시공 지원을 추진

하고 있다(표 3-7).

또한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4회/연, 616개 기관, 3128동)하고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약 700만 동에 달하는 전체 건축물에 대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 DB를 구축하고 지역별·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등급, 온실가스 감축량 등 에너지 

성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건물 부문 냉난방 설비 및 가전·사무기기에 대해 효율 

등급 기준 강화와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에너지 효율시장 시범사업을 통해 2016년도에 343개 사업장에 약 48만 대의 

고효율 LED를 보급했으며, 주택지원 사업을 통해 2만 8천 호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했다. 

공공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에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감축 수단은 공공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다

(그림 3-4). 이 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 기관(810개소)을 대상으로, 2020

년까지 기준 배출량(2007∼2009년 평균배출량, 4.76백만 톤 CO2eq.) 대비 30% 이상 

감축 하도록 연차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다만, 공공 부문이라도 국방, 치안,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시설은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5년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 결과를 평가한 결과, 외부 감축 사업 실적 인증량 

(4,466 톤 CO2eq.)을 포함해 기준배출량의 17.5%에 해당하는 0.83백만 톤 CO2eq.를 

감축했다.

3.6
공공·기타 

[ 표 3-7 ]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적 (단위 : 건수)

연도 
구분 2014 2015 2016 계

민간 이자 지원사업 352 2,753 7,742 10,847

공공
시공지원 4 5 3 12

기술지원 7 26 1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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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우리나라는 LED 조명·가로등의 보급 확대, 공공 부문 신규 건축물의 단열 

성능 강화, 기존 공공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기관의 신·증·개축에 대해 예상 에너지의 공급의무비율(18%, 

2016년)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를 운영하고,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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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 ]  공공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체계

※ 출처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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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의한 농작물 재배적지 변화, 외래 병해충 유입 및 기상재해 등으로 우리 

나라 농업은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지난 49년간(1968~2016)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표층 수온은 약 1.23℃ 상승하여, 전 세계 평균 수온 상승률에 약 2.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어업 환경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림어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농업 부문은 논 간단관개31 면적 확대 및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가축 

분뇨로 가스를 생산해 발전에 이용하고, 거름을 만들어 시비할 수 있도록 가축 분뇨 

에너지화 시설과 퇴액비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또한 조사료의 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가축 급여를 확대함으로써 장내 발효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온실에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 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는 냉난방기 설치를 지원 

하고, 다겹보온커튼, 보온터널 개폐 장치 등 에너지 절감 시설의 보급을 확대해 온실 

가스를 감축하고 있다.

어업 부문은 어업현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알기 위하여 2014년부터 연근해 

어선어업 중 근해연승어업 등 9개 업종32의 표본 어선을 선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대형선망어업 등 10개 업종33에 대하여 어업 행위 

전 과정(입항, 출항, 어로활동, 하역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온실가스 

전과정 평가34)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08년부터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형 LED등 보급35 및 연안어선의 

저효율 노후 기관·장비·설비 대체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 이와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8년까지 연근해 어선 어업의 탄소 

배출량 추적 조사와 주요 연근해 어업의 탄소배출량 전과정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수산 부문의 대응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어선감축사업, 휴어기 도입을 통한 어선의 조업 일수 

감소를 통하여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절감형 어업 시스템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장치 등의 개발 및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3.7
농림어업 

31 벼 출수 30~40일 전 논의 물을 뺏다 다시 채워 상시담수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법

32 근해자망, 근해통발, 근해연승, 연안자망, 연안통발, 기선권현망, 동해구중층트롤, 서남해구 외끌이기선저인망, 서남해구 쌍끌이기선저인망

33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대형트롤, 대형선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복합, 연안개량안강망

34 근해 6개 업종(2015년), 연안 4개 업종(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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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가 - 기업 상생협력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방법론 개발,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지원, 

민관협업 등 농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농식품부 - 충청남도 - 한국서부발전(주)은 

2015년 11월 25일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농가와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첫 사례로,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이 농가의 에너지 

절감시설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농가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획득한 배출권을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 협약에 

따라 서부발전은 1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2016년부터 5년간 충남지역 농가의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절감 

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첫 지원대상자로 선정(2016년 7월)된 토마토와 딸기 재배 농가(2개소)는 신재생에너지시설인 지열히트펌프와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비용을 지원받았으며, 향후 서부발전은 두 농가에서 감축한 온실가스 약 3천 톤 CO2eq.을 

매년 배출권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은 탄소배출권 확보와 함께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농가는 에너지저감시설 설치 초기부담 완화와 생산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농가 - 기업 상생모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사례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우리나라는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과 저탄소 농업기술을 도입해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저탄소 농업기술35을 이용해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축산물임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그림 3-5)로, 2016년까지 367건을 인증해 1만 8,060톤 

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더욱이 윤리적 가치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저탄소 인증 농산물에 

대한 수요 및 사업 참여 농가는 지속적으로 증가(2012년 농가 60곳 → 2016년 농가 1,164곳)하고 있다. 

35 비료 절감, 농기계 사용 에너지 절감, 난방에너지 절감 등 19개 기술

[ 그림 3-5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기준 및 로고

인증 기준 인증 표지

해당 품목의 전국 평균

탄소배출량과 비교하여

인증대상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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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림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되었다. 그러나 1967

년에 산림청이 설립되고 또 「치산녹화계획(1973~1987)」이 성공을 거두며 황폐화되었던 

산림이 다시 푸르게 변화했다. 산림의 보호를 위해 산불 및 산사태 방지 활동, 병해충 

방제와 벌채 후 재조림, 숲 가꾸기 등 지속적인 산림 관리를 통해 산림의 축적이 증가함에 

따라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다.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기능을 유지·증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흡수원36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2)하였으며,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 계획

(2015~2019)」을 수립해 매년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 증진을 목표로 첫째, 산림의 적극적인 경영 및 보호를 위해 

채종원산 우량 묘목을 조림하고, 숲 가꾸기를 실시하고, 산지전용을 억제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심화되는 산림 피해를 저감·예방하기 위해 전 산림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 영향 평가, 산림 병해충 예찰, 산불 예방·진화, 산사태 예방 및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신규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해 도시 숲, 학교 숲 등의 조성은 물론 

훼손된 지역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탄소를 저장하는 목재 

제품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산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대하고 또 목재 제품을 

장기재인 제재목으로 가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활용을 촉진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2013년 하반기부터 산림탄소상쇄제도37를 실시해 2016년 말 현재 총 110건의 

사업이 등록되어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민간의 산림 경영 확대, 목제품을 이용한 건축 

및 가구재 사용의 증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활용 등 산림을 통한 탄소 흡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토지 이용 변화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인공위성 영상 자료를 활용한 검증 강화 

등을 통해 산림 부문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3.8
산림 

36 탄소흡수원 : 입목, 대나무, 고사유기물, 토양,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37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추가적인 산림탄소

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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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투입을 최소화하는 자원 

순환사회를 실현할 때 가능하다. 폐기물 발생량 감소와 재활용률 증가는 매립·소각량 

감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우리나라의 2015년 매립량은 3만 7,801톤/일이며, 소각량은 1만 4,240톤/일으로 나타 

났다. 이는 1990년(추정 값) 대비 각각 60.6% 감소, 340.7% 증가했고, 2014년 대비 

0.3% 감소, 5.1% 증가했다. 매립량은 재활용 정책으로 생활·사업장 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한 결과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2007년 이후로는 정체된 상태다(그림 3-6).

우리나라의 생활 폐기물 재활용률은 2011년 이후 동일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설 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2011년 73.0%에서 2015년 78.2%로 

증가하였다. 폐기물 재활용 확대에 따른 매립량 감소 및 직매립 최소화 등 폐기물 성상 

전환으로 인해 메탄가스 발생량이 감소함에 따라 매립지 메탄가스 회수량 또한 감소 

하고 있다.

[ 그림 3-6 ]  폐기물 부문 매립량 및 소각량 추이(1990∼2015년)

3.9
폐기물

매립량

소각량

※ 출처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환경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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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및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 확대 등 폐자원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연성 폐자원 전처리 

시설 14개소, 고형 연료제품 전용 보일러 2개소,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 

11개소를 확충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말 기준으로 연간 29만 톤의 고형 연료제품과 

6,700만㎥/연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등 국내 폐자원 가용물량(1,169만 톤) 대비 

약 165.6만 톤을 에너지화해 14.2%의 에너지화율을 달성했다.

우리나라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특히 2016년 5월, 대량 생산-소비-폐기형 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

하여 자원 순환형 경제 사회구조로 만들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표 3-8 ] 생활·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 및 매립지 메탄가스 회수량(천 톤) 현황 (단위 : %, 천 톤) 

연도
부문 2011 2012 2013 2014 2015

생활 폐기물 재활용률 59.1 59.1 59.1 59.0 59.2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 73.0 76.5 75.4 77.3 78.2

매립지 메탄가스 회수량 139 153 153 142 -

※ [재활용률] 출처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환경부, 2016

※ [메탄가스] 출처 : 「2016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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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
20

10
년

) 
0.

36
→

 ( 2
01

3년
) 
0.

27
 →

 (
20

15
년

) 
0.

21
 

규
제

국
토

교
통

부
/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행
 중

20
01

에
너

지
 절

약

계
획

서
 

검
토

건
수

(건
)

 부
문

 a
)  

감
축

 행
동

명
칭

규
제

 
가

스
목

적
감

축
 행

동
 개

요
 및

 이
행

 경
과

(주
요

 성
과

) 
b)

이
행

 
수

단
  
유

형
 c)

이
행

 부
처

/기
관

이
행

 
  
 상

황
 d)

시
행

연
도

성
과

지
표

건
물

건
축

물
 

에
너

지

효
율

등
급

 

인
증

제
도

C
O

2 
C

H
4 

N
2O

 

에
너

지
성

능

우
수

 건
축

물
의

 

보
급

 확
대

 및
 

건
물

부
문

 에
너

지
이

용

효
율

 향
상

•
설

계
도

서
로

서
 난

방
, 냉

방
, 급

탕
 등

 건
축

물
 운

영
을

 위
해

 필
요

한

에
너

지
소

요
량

을
 평

가
하

여
 에

너
지

성
능

에
 따

라
 1

0개
 등

급

( 1
++

+~
7등

급
)을

 부
여

하
여

 인
증

- 
 인

증
기

관
에

서
 인

증
 평

가
 후

 인
증

서
 발

급
(예

비
인

증
 및

 본
인

증
), 

운
영

기
관

에
서

 인
증

결
과

 사
후

관
리

정
보

제
공

국
토

교
통

부
/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행
 중

20
01

인
증

서
 

발
급

 수

(매
)

제
로

에
너

지

건
축

물
 

인
증

제
도

C
O

2 
C

H
4 

N
2O

에
너

지
성

능
이

극
대

화
된

 

건
축

물
의

 보
급

 확
대

 및
 

건
물

부
문

 에
너

지
이

용

효
율

 향
상

•
기

존
의

 건
축

물
 에

너
지

효
율

등
급

보
다

 강
화

 에
너

지
 성

능
기

준
을

적
용

하
고

 그
에

 따
른

 인
센

티
브

를
 누

리
도

록
 유

도

- 
에

너
지

소
요

량
( 1

++
등

급
 이

상
), 

에
너

지
자

립
률

 2
0%

이
상

,

B
EM

S 
등

의
 설

치
여

부
를

 평
가

하
여

 5
개

 등
급

( 5
~

1등
급

)으
로

 인
증

정
보

제
공

국
토

교
통

부
/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채

택
20

17

인
증

 

건
축

물
 

연
면

적

그
린

리
모

델
링

 

C
O

2 
C

H
4 

N
2O

기
존

 노
후

 건
축

물
의

 

에
너

지
성

능
 개

선
 

•
정

부
의

 재
정

지
원

을
 통

해
 노

후
 건

축
물

의
 에

너
지

 성
능

을

20
%

 이
상

 개
선

 유
도

 

- 
20

14
년

 최
초

 시
행

 이
후

 3
년

간
 1

0,
84

7건
의

 사
업

승
인

 

경
제

/

재
정

정
책

국
토

교
통

부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이
행

 중
20

14
사

업
승

인

건
수

농
축

산

어
업

논
 간

단
관

개
 

면
적

 확
대

C
H

4
논

물
 관

리
를

 통
한

 

온
실

가
스

 감
축

•
논

물
 관

리
 감

축
기

술
 개

발
 및

 보
급

을
 통

해
 논

에
서

 발
생

하
는

온
실

가
스

 감
축

- 
농

업
기

술
센

터
 새

해
영

농
설

계
, 고

품
질

 쌀
 생

산
관

리
를

 위
한

안
전

재
배

 교
육

 등
을

 통
해

 논
 간

단
관

개
 실

천
 유

도

- 
수

로
 등

 수
리

시
설

 개
·

보
수

를
 통

한
 논

물
 관

리
 여

건
 조

성

※
 (
20

15
년

) 
55

1k
m

 /
 누

계
 8

,1
11

km
 →

 

 ( 2
01

6년
) 
41

1k
m

 /
 누

계
 8

,5
22

km

교
육

,

재
정

정
책

농
림

축
산

식
품

부
/

농
촌

진
흥

청
이

행
 중

20
10

간
단

관
개

 

면
적

 비
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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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감축 행동

 부
문

 a
)  

감
축

 행
동

명
칭

규
제

 
가

스
목

적
감

축
 행

동
 개

요
 및

 이
행

 경
과

(주
요

 성
과

) 
b)

이
행

 
수

단
  
유

형
 c)

이
행

 부
처

/기
관

이
행

 
  
 상

황
 d)

시
행

연
도

성
과

지
표

농
축

산

어
업

 

화
학

비
료

 

사
용

 절
감

N
2O

 

화
학

비
료

 사
용

절
감

을
 통

한
 

온
실

가
스

 배
출

량
 저

감

•
유

기
질

 비
료

 및
 토

양
개

량
제

 지
원

 확
대

를
 통

해
 화

학
비

료

사
용

 감
축

- 
흙

토
람

을
 통

해
 토

양
검

정
결

과
에

 따
른

 비
료

사
용

량
 처

방
으

로

적
정

 비
료

사
용

 유
도

※
 비

료
사

용
처

방
 활

용
건

수
 :
 

 ( 2
01

5년
) 
52

만
 5

천
 건

 →
 (
20

16
년

) 
45

만
 3

천
 건

- 
화

학
비

료
 사

용
량

 절
감

을
 위

한
 올

바
른

 농
자

재
 사

용
법

 등
 교

육

기
술

개
발

,

교
육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이

행
 중

20
00

화
학

비
료

 

사
용

량

( k
g/

ha
)

가
축

분
뇨

 

처
리

시
설

 

확
대

C
H

4 

가
축

분
뇨

의

자
원

화
를

 통
한

 

온
실

가
스

 감
축

•
가

축
분

뇨
 에

너
지

화
 및

 퇴
액

비
화

 시
설

 확
대

를
 통

해

온
실

가
스

 감
축

- 
가

축
분

뇨
 에

너
지

화
 시

설
과

 공
동

자
원

화
 시

설
의

지
속

적
인

 확
충

을
 지

원
하

여
 온

실
가

스
 감

축
 

※
 가

축
분

뇨
 에

너
지

화
 시

설
 :
 

( 2
01

5년
) 
9개

소
 →

 (
20

16
년

) 
12

개
소

 

※
 가

축
분

뇨
 자

원
화

 시
설

 :
 

( 2
01

5년
) 
11

2개
소

 →
 (
20

16
년

) 
11

7개
소

 

재
정

정
책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이

행
 중

20
07

가
축

분
뇨

 

처
리

시
설

 

개
소

 수

(개
)

양
질

조
사

료
 

재
배

 확
대

C
H

4

양
질

조
사

료
의

 

가
축

 급
여

 확
대

를
 통

해
 

온
실

가
스

 감
축

•
양

질
조

사
료

 재
배

 및
 가

축
급

여
 확

대
로

 가
축

의
 장

내
발

효
 개

선
을

 

통
한

 온
실

가
스

 감
축

- 
양

질
의

 조
사

료
 생

산
·

이
용

 활
성

화
를

 위
하

여

「조
사

료
 품

질
등

급
제

」전
면

 시
행

( 2
01

6)
- 

집
단

화
·

규
모

화
 된

 조
사

료
 전

문
 생

산
단

지
의

 지
속

 확
대

를

통
하

여
 안

정
적

인
 조

사
료

 생
산

기
반

 확
대

를
 추

진

※
  전

문
단

지
 : 

( 2
01

5년
) 
19

, 4
89

. 1
ha

 ( 4
0개

소
) 
→

  

(2
0
16

년
) 
20

, 6
30

. 1
ha

 (
45

개
소

 /
 1

, 1
41

ha
 증

가
)

규
제

,

재
정

정
책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이

행
 중

19
98

양
질

조
사

료
 

공
급

량

(천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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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제2차 대한민국 격년갱신보고서

 부
문

 a
)  

감
축

 행
동

명
칭

규
제

 
가

스
목

적
감

축
 행

동
 개

요
 및

 이
행

 경
과

(주
요

 성
과

) 
b)

이
행

 
수

단
  
유

형
 c)

이
행

 부
처

/기
관

이
행

 
  
 상

황
 d)

시
행

연
도

성
과

지
표

농
축

산

어
업

신
재

생

에
너

지
 

시
설

 

보
급

 확
대

C
O

2 
C

H
4 

N
2O

 

신
재

생
에

너
지

 시
설

 

보
급

 확
대

를
 통

한
 

시
설

농
업

 온
실

가
스

 

감
축

•
시

설
농

업
의

 신
재

생
에

너
지

 시
설

 보
급

 확
대

로
 화

석
연

료
 사

용
 감

축

- 
온

실
 내

 지
열

냉
난

방
시

설
, 목

재
펠

릿
난

방
기

 등

신
재

생
 에

너
지

원
을

 이
용

하
는

 냉
난

방
기

 설
치

를
 지

원
하

여

온
실

가
스

 감
축

※
 지

열
냉

난
방

기
 : 

20
15

년
 3

78
ha

 →
 2

01
6년

 3
83

ha
 

※
 목

재
펠

릿
보

일
러

 : 
20

15
년

 7
10

ha
 →

 2
01

6년
 7

31
ha

재
정

정
책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이

행
 중

20
10

신
재

생

에
너

지

시
설

 

지
원

면
적

( h
a)

에
너

지
 

절
감

시
설

 

보
급

 확
대

C
O

2 
C

H
4 

N
2O

에
너

지
 절

감
시

설
 

보
급

 확
대

를
 통

한
 

시
설

농
업

 

온
실

가
스

 감
축

•
시

설
농

업
의

 에
너

지
 절

감
시

설
 보

급
 확

대
로

 화
석

연
료

 사
용

 감
축

- 
다

겹
보

온
커

튼
, 순

환
식

 수
막

 보
온

시
스

템
 등

 에
너

지
절

감
형

보
온

자
재

 보
급

을
 통

한
 화

석
연

료
 절

감
으

로
 온

실
가

스
 감

축
 

※
 다

겹
보

온
커

튼
 : 

20
15

년
 1

, 9
04

ha
 →

 2
01

6년
 2

, 2
04

ha
※

 순
환

식
 수

막
 보

온
시

스
템

 :  
20

15
년

 2
92

ha
 →

 2
01

6년
 2

99
ha

재
정

정
책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이

행
 중

20
09

에
너

지

절
감

시
설

지
원

면
적

( h
a)

고
효

율
 

어
선

유
류

절
감

장
비

지
원

C
O

2

고
효

율
 L

E
D
등

 

(집
어

등
, 어

선
작

업
등

) 

보
급

 및

연
안

어
선

 노
후

 엔
진

교
체

 지
원

에
 따

른

온
실

가
스

 감
축

•
         고

효
율

 어
선

유
류

절
감

장
비

 지
원

을
 통

한
 온

실
가

스
 감

축

- 
 20

09
년

부
터

 에
너

지
 절

감
형

 L
ED

등
 및

 집
어

등
 반

사
장

치
 보

급
 지

원

- 
어

선
용

 유
류

절
감

장
비

 설
치

 지
원

- 
저

효
율

 및
 노

후
기

관
 대

체
 

•
 고

효
율

 L
ED

등
 보

급
 및

 연
안

어
선

의
 노

후
 엔

진
 교

체
 추

진
 

※
 2

00
9년

부
터

 2
01

5년
까

지
 3

8,
35

8 
톤

 C
O

2e
q.

 저
감

 성
과

 

※
 2

01
6년

 온
실

가
스

 배
출

저
감

 1
5,

50
0 

톤
 C

O
2e

q.
 

※
 2

01
7년

 L
ED

등
 6

5척
, 기

관
·

장
비

·
설

비
 1

,0
69

척
 지

원
목

표

재
정

정
책

해
양

수
산

부
이

행
 중

20
09

온
실

가
스

배
출

저
감

(톤
 C

O
2e

q.
)

산
림

산
림

의
 

지
속

적
 

관
리

·
경

영

C
O

2
온

실
가

스
 흡

수
기

능
의

 

지
속

적
인

 유
지

 및
 증

진

•
   건

강
한

 산
림

관
리

를
 위

해
 임

도
 설

치
, 나

무
심

기
, 숲

 가
꾸

기
를

패
키

지
화

하
여

 집
약

적
 산

림
경

영
 추

진

•
채

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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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XIM(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유상원조, 국제금융기구) 실무협의 실무협의

실무협의

협의
외교부

(무상원조, UN 등)

국무조정실
(ODA 총괄ㆍ조정 및 평가)

평가소위
(위원장 : 국정운영실장)

평가소위
(위원장 : 국정운영실장)

실무위원회
(위원장 : 국무1차장)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관계부처

KOICA

1. 개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동 보고서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나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등을 활용하여 유·무상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이전, 역량 배양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EU 배출권

거래제도 협력사업(2016~2018) 등을 통해 유럽연합의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기후 

변화 대응 관련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2. 재원 지원과 협력

우리나라의 ODA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제개발 

협력위원회에서 총괄·조정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개발협력정책관실)이 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유상·무상 원조는 각각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원조 전담 시행 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EXIM, 유상 원조)과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무상 원조)다. 이외 개별 부처·지자체에서도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무상 원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그림4-1).

[ 그림 4-1 ] 한국 ODA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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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 위기 및 재정 적자 확대 등 제약 요건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 계획 (2011~2015)」 

기간에는 ODA 규모가 11억 7천만 달러에서 18억 5천만 달러로 연평균 12% 가량 증가

했으며, 이는 타 공여국과 비교할 때도 높은 수준이다.38 또한 2015년에는 「제2차 국제

개발기본계획(2016~2020)」이 수립되어 이행 중에 있다.

한편, 매년 유·무상 원조 계획을 종합한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의거해 개발 

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 6월에 수립한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반영된 우리나라의 향후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수원국의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39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어 ODA 재원을 배분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2018년에 45개의 기후변화 목표 관련 사업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상·하수 처리, 식수 시설 등 수자원 안전 및 위생 개선, 

농촌 종합개발 사업·농업기술 전수사업 등을 지원해 개발도상국 농촌의 자립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UN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Global Climate 

Fund, GCF)에 대한 1억 달러 공여를 발표하고, 2015년 6월 1억 달러 공여협정을 

체결하는 등 GCF 초기 재원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녹색성장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글로벌녹색성장 

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를 설립하고, 국제기구 분담금으로 

연 1천만 달러를 공여하고 있다. 한편, KOICA는 양자, 지역 그리고 기타 채널을 통해 

재정 지원을 추진하며 기후-관련 ODA를 2014년에는 34개국에 총 6,280만 2,493 

달러, 2015년에는 34개국에 총 6,767만 4,607달러, 2016년에는 32개국에 총 3,954만 

8,477달러를 무상 원조 형식으로 공여했다.

또한 유상 원조에서도 한국수출입은행은 태양발전소, 소수력발전, 친환경 운송 수단, 

폐기물 처리 분야 등 기후변화 관련 사업을 최우선 지원 분야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관련 사업 지원 시 우대 조건을 제공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8 동 기간 중 OECD DAC 연평균 ODA 증가율은 1.16% 

39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2030년까지 함께 이행할 글로벌 공동 목표로,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

 사회·환경·경제를 3대 축으로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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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 다자 기관을 통한 재정 지원 기여(2014~2016년)  (환율a) : KRW 1,053.064/USD)

2014

다자기관 b)

총액

현황 d) 자금 
   출처 e)

금융 
  수단 f) 지원 종류 g) 부문 h)기후-관련 c)

백만 원 미국 천 달러

CGIAR
(국제농업연구자문단)

334 317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적응 농업

FAO
(식량농업기구)

300 285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적응 농업

GCF
(녹색기후기금)

11,584 11,000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적응 전 부문

GGGI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10,531 10,000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적응 전 부문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11,096 10,537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적응 전 부문

IFAD
(국제농업개발기금)

2,106 2,000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적응 농업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147 140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적응 전 부문

ITTO
(국제열대목재기구)

395 375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 산림

UNCCD
(유엔사막화방지협약)

2,000 1,899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 산림

몬트리올 의정서 사무국 104 99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적응 전 부문

WMO
(세계기상기구)

60 57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적응 전 부문

합    계 38,657 3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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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다자기관 b)

총액

현황 d) 자금 
   출처 e)

금융 
  수단 f) 지원 종류 g) 부문 h)기후-관련 c)

백만 원 미국 천 달러

UN ESCAP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111 98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적응 전 부문

FAO
(식량농업기구)

10,342 9,142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적응 농업

GCF
(녹색기후기금)

11,770 10,404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적응 전 부문

GGGI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11,313 10,000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적응 전 부문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26,722 23,621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적응 전 부문

IFAD
(국제농업개발기금)

3,281 2,900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적응 농업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147 130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적응 전 부문

ITTO
(국제열대목재기구)

346 306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 산림

UNCCD
(유엔사막화방지협약)

2,076 1,835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 산림

UNEP
(유엔환경계획)

1,744 1,542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적응 전 부문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

879 777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적응 전 부문

WFP
(세계식량계획)

113 100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적응 전 부문

WMO
(세계기상기구)

65 58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적응 전 부문

합    계 68,909 60,913

 (환율a) : KRW 1,131.309/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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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a) : KRW 1,160.589/USD)

2016

다자기관 b)

총액

현황 d) 자금 
   출처 e)

금융 
  수단 f) 지원 종류 g) 부문 h)기후-관련 c)

백만 원 미국 천 달러

CGIAR
(국제농업연구자문단)

297 256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적응 농업

UN ESCAP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116 100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적응 전 부문

FAO
(식량농업기구)

11,355 9,784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적응 농업

GGGI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11,606 10,000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적응 전 부문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57,913 49,900 지출중 ODA 출연 감축·적응 전 부문

IFAD
(국제농업개발기금)

2,635 2,270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적응 농업

IOC
(정부간해양학위위원회)

1 1 지출완료 ODA 출연 적응 전 부문

ITTO
(국제열대목재기구)

308 265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 산림

UN
(국제연합)

1,585 1,366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적응 전 부문

UNCCD
(유엔사막화방지협약)

193 166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 산림

UNEP
(유엔환경계획)

1,891 1,629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적응 전 부문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

886 763 지출중 ODA 출연 감축·적응 전 부문

WFP
(세계식량계획)

116 100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적응 전 부문

WMO
(세계기상기구)

64 55 지출완료 ODA 출연 감축·적응 전 부문

합    계 88,966 76,655

a) 환율 : OECD/DAC 20XX년도 환율

b) 다자 기관 :  (a)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the Special Climate Change Fund, the Adaptation Fund, the Green Climate Fund  
and the Trust Fund for Supplementary Activities; (b) Other Multilateral Climate Change Funds; (c)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regional   
development banks; (d) Specialized United Nations bodies 

c) 기후-관련 : 감축, 적응, LULUCF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정 기여 (기여금 중 일부만 기후-관련에 기여할 경우 작성 주체의 결정에 따라 일부만 포함)

d) 현황 : 지출 완료, 지출 중, 예정 중(약정액이 승인이 되었으나, 실제 금액은 지출되지 않은 상태)

e) 자금 출처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Other Official Flows(OOF), 기타

f) 금융 수단 : 양허성 차관, 주식 및 지분, 무상, 출연, 출자

g) 지원 종류 : 감축, 적응, 감축·적응, 교차(교차는 감축, 적응, 감축·적응 전 종류 지원)

h) 부문 : 전 부문, 에너지, 환경, 식수 및 위생, 농축산 등 OECD 분야 기준 사용

※ 일반 기여 : 기후와 관련 되지 않은 재정 기여가 들어간 경우(예를 들어, UNEP에 기여금이 온전히 기후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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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 양자, 지역 그리고 기타 채널을 통한 재정 지원 기여(2014~2016년) (환율a) : KRW 1,053.064/USD)

2014

국가/지역

총액

현황 c) 자금 출처 d) 금융 
수단 e) 지원 종류 f) 부문 g)기후-관련 b)

백만 원 미국 천 달러

방글라데시 1,176 1,117 지출완료 ODA　 무상 적응 산림

볼리비아 309 294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식수 및 위생

캄보디아 1,470 1,396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카메룬 2,106 2,000 지출 중 ODA　 무상 감축 에너지

중국 250 237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산림

콜롬비아 5,432 5,158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도미니카공화국 172 164 지출완료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에콰도르 201 191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에티오피아 4,342 4,123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가나 356 338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그레나다 122 116 지출완료 ODA　 무상 감축·적응 에너지

인도네시아 6,439 6,114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요르단 317 301 지출완료 ODA　 무상 감축 전 부문

케냐 5,289 5,022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라오스 501 476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에너지

마다가스카르 388 369 지출완료 ODA　 무상 감축 기타 사회인프라

몽골 5,452 5,177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그 외 지역 또는 다수국가 6,097 5,790 지출완료 ODA　 무상 감축·적응 미분류

나이지리아 418 397 지출완료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오세아니아 지역 527 500 지출완료 ODA　 무상 적응 환경보호일반

기타지역 659 626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페루 223 212 지출완료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필리핀 3,914 3,717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솔로몬군도 5,265 5,000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교육

스리랑카 361 343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수단 228 217 지출완료 ODA　 무상 적응 재건

탄자니아 1,472 1,398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튀니지 2,106 2,000 지출 중 ODA　 무상 감축 산림

우간다 136 129 지출완료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베트남 17,250 16,381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합    계 72,978 6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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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가/지역

총액

현황 c) 자금 출처 d) 금융 
수단 e) 지원 종류 f) 부문 g)기후-관련 b)

백만 원 미국 천 달러

아프가니스탄 13,123 11,600 지출 중 ODA 무상 적응 전 부문

알제리 284 251 지출완료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방글라데시 1,517 1,341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볼리비아 329 291 지출 중 ODA 무상 적응 전 부문

캄보디아 1,344 1,188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중국 250 221 지출완료 ODA 무상 교차 산림

콜롬비아 645 570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콩고민주공화국 117 104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쿠바 527 466 지출완료 ODA 무상 교차 환경보호일반

도미니카공화국 130 115 지출완료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에콰도르 284 251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에티오피아 825 730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피지 181 160 지출완료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가나 3,280 2,900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과테말라 239 212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인도네시아 13,401 11,846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이라크 119 105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환경보호일반

요르단 246 217 지출완료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라오스 116 102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라오스 60,025 53,058 지출 중 ODA 양허성 차관 적응 식수 및 위생

말리 526 465 지출완료 ODA 무상 교차 산림

몽골 4,052 3,582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모로코 4,525 4,000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환경보호일반

모잠비크 5,677 5,018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그 외 지역 또는 다수국가 9,426 8,332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미얀마 3,983 3,521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미얀마 69,349 61,300 지출 중 ODA 양허성 차관 적응 식수 및 위생

네팔 880 778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나이지리아 149 132 지출완료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환율a) : KRW 1,131.309/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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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가/지역

총액

현황 c) 자금 출처 d) 금융 
수단 e) 지원 종류 f) 부문 g)기후-관련 b)

백만 원 미국 천 달러

기타지역 1,351 1,194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파라과이 7,955 7,032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산림

파키스탄 265 234 지출 중 ODA 무상 적응 전 부문

페루 4,681 4,138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필리핀 17,887 15,811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르완다 3,126 2,763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산림

세인트 루시아 223 197 지출완료 ODA 무상 적응 환경보호일반

세네갈 5,835 5,158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시에라리온 1,131 1,000 지출 중 ODA 무상 적응 식수 및 위생

솔로몬군도 131 116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남수단 1,131 1,000 예정 중 ODA 무상 적응 환경보호일반

스리랑카 542 479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탄자니아 3,384 2,991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투르크메니스탄 121 107 지출완료 ODA 무상 감축 에너지

우간다 320 283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우즈베키스탄 926 818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베트남 9,101 8,045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베트남 87,036 76,934 지출 중 ODA 양허성 차관 적응 식수 및 위생

합    계 340,695 30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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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가/지역

총액

현황 c) 자금 출처 d) 금융 
수단 e) 지원 종류 f) 부문 g)기후-관련 b)

백만 원 미국 천 달러

아프가니스탄 447 385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알제리 303 261 지출완료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아시아지역(미배분) 4,300 3,705 지출완료 ODA 무상 감축·적응 환경보호일반

방글라데시 9,255 7,975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볼리비아 299 258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캄보디아 902 778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캄보디아 98,760 85,095 예정 중 ODA 양허성 차관 적응 환경보호일반

중국 250 215 지출완료 ODA 무상 감축·적응 산림

콩고민주공화국 683 588 지출 중 ODA 무상 적응 전 부문

쿠바 1,710 1,473 지출완료 ODA 무상 적응 식량원조

에콰도르 1,220 1,051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에티오피아 769 663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이집트 367 316 지출완료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피지 451 389 지출완료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가나 429 370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과테말라 331 285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인도네시아 1,676 1,444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이라크 248 214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요르단 133 115 지출완료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카자흐스탄 1,550 1,335 지출완료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케냐 234 202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키르기즈 1,410 1,215 지출완료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라오스 5,036 4,339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라오스 66,856 57,605 예정 중 ODA 양허성 차관 적응 식수 및 위생

마다가스카르 228 197 지출완료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말리 1,710 1,473 지출완료 ODA 무상 적응 식량원조

몽골 2,152 1,854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그 외 지역 또는 다수국가 5,578 4,806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미얀마 942 812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네팔 2,838 2,445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니카라과 38,740 33,380 예정 중 ODA 양허성 차관 감축·적응 전 부문

나이지리아 284 244 지출완료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환율a) : KRW 1,160.589/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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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가/지역

총액

현황 c) 자금 출처 d) 금융 
수단 e) 지원 종류 f) 부문 g)기후-관련 b)

백만 원 미국 천 달러

기타지역 1,651 1,422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파라과이 129 111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파키스탄 182 157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페루 8,492 7,317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필리핀 2,965 2,555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르완다 3,649 3,144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세네갈 184 158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솔로몬군도 535 461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스리랑카 1,819 1,567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탄자니아 283 244 지출완료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태국 1,027 885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우간다 390 336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우즈베키스탄 349 301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베트남 865 746 지출 중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짐바브웨 278 239 지출완료 ODA 무상 교차 전 부문

합    계 272,889 235,130

a) 환율 : OECD/DAC 20XX년도 환율

b) 기후 - 관련 : 감축, 적응, LULUCF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정 기여 (일부만 기후 - 관련에 기여할 경우 작성 주체의 결정에 따라 일부만 포함)

c) 현황 : 지출 완료, 지출 중, 예정 중(약정액이 승인이 되었으나, 실제 금액은 지출되지 않은 상태)

d) 자금 출처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Other Official Flows(OOF), 기타

e) 금융 수단 : 양허성 차관, 주식 및 지분, 무상, 출연

f) 지원 종류 : 감축, 적응, 감축·적응, 교차(교차는 감축, 적응, 감축·적응 전 종류 지원)

g) 부문 : 전 부문, 에너지, 환경, 식수 및 위생, 농축산 등 OECD 분야 기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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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개발·이전 지원 및 협력

2015년 말,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기술메커니즘의 국가별 창구(National Designated Entity, NDE)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지정·등록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한국 NDE)는 

2016년부터 기술메커니즘의 기술 지원 이행 기구인 기후기술센터·네크워크(Climate 

Technology Center & Network, CTCN)를 통한 기후 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산·학·연의 다양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기후 기술 협력에 대한 인식을 

확산·제고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말 9개 불과했던 국내 CTCN 회원 기관이 

2017년 7월 기준, 43개로 증가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보유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협력 대상국의 기술 수요 및 협력 아이템을 발굴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 

하기 위해 2016년 10월에는 11개국(부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이란,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피지, 필리핀, 콜롬비아, 세네갈)의 NDE 담당자들을 초청해 ‘녹색·기후

기술 컨퍼런스 &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2017년도부터 기후기술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약 25억 원 규모의 신규 예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선진 8개국 NDE들과 함께 비부속서Ⅰ 국가 최초로 CTCN에 

대한 재정 기여(약 2,300만 불)를 약속하는 공동성명 발표(2016년 11월, 마라케시)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4년 동안 단계적으로 10억 원을 공여할 

예정이다. 

2016년 말부터 녹색기술센터(Green Technology Center, GTC) 등 국내 연구 

기관은 UNFCCC에 기초한 CTCN Technical Assistance(TA) 사업 2건 (기니, 

케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녹색기술센터 등 국내 연구 

기관은 기타 공공재원을 활용해 해외 기후기술 협력사업(온두라스, 몽골 등)에 참여 

하고 있다(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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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6년 참여하게 된 2건의 CTCN TA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내 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 결과를 고려해 후속 연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에 시작된 기후기술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통해 여러 국가와 기술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국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력 수요 발굴, 유망 프로젝트 

관리·육성(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 기술 실증, 역량 강화 등) 분야의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2020년까지 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기후 기술 협력분야의 국내 전문가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 글로벌 협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에 ‘글로벌 기후기술협력 특별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동 과정을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이론, 기술 사업화 프로

세스, 기후기술 전망 및 사업화 사례 등 기후분야의 기술협력에 필요한 지식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연구기관, 기업, 지자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활용하여 기후기술협력 동향과 대응전략을 지속적으로 소개중이다.

[ 그림 4-2 ] 글로벌 기후협력전략과정



74

제 4 장 지원 제공 및 협력

※ GERES (Group for Environment, Renewable Energy and Solidarity) : 프랑스 국제개발사업 전문 NGO

※ GTC (Green Technology Center) : 녹색기술센터 

※ KEPC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 한국전력공사

※ KICT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KRIEA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KEXIM (Export-Import Bank of Korea) : 한국수출입은행

※ 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미주개발은행

부문
지원
국가

목표
범위

기술이전 관련
수단과 행동

자금출처 이행주체 현황 추가정보

농업, 

산림, 

기상, 

도시

하천

(다 부문)

기니 적응

기술-재정 

연계 방안 마련, 

역량 강화

공공기금

(CTCN)

+ 
현물기여 

(GTC)

민간과 

공공기관

(주관) GERES
(참여) GTC

시행 중

(CTCN TA)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프로젝트 재정 접근성 

최적화 사업

- 2016년 11월∼2017년 4월

(약 6개월)

- 약 1천 2백만 원

- 기후변화 적응 우선순위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한

국가 재정 전문가 역량강화 및

적정 자금 확보 구조 설계

수자원

부문
케냐

감축 

및

적응

민관협력 모델

가능성 분석 및 

모델 구축,

역량강화

공공기금 

(CTCN)

+ 
현물기여 

(GTC)

공공기관

(주관) GTC
(참여) KEPCO,

KICT

시행 중

(CTCN TA) 지속가능 상수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저비용

녹색기술 촉진 사업

- 2016년 12월∼2017년 6월

(약 6개월)

- 약 5천 6백만 원

- PPP 모델개발을 통해 수자원

기술구축을 위한 민간 연계

가능성 분석

발전 

부문

온두

라스
감축

사업모델 

제시, 투자

계획 수립, 

역량강화

공공기금 

(KEXIM-IDB)

민간과 

공공기관

(주관) GTC 

(참여) LS산전

시행 중

(KSP-IDB) 
- 온두라스 바이아섬 전력발전

다각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도입계획 수립

- 2016년 10월∼2017년 5월

(약 8개월)

- 약 2억 원

- 온두라스 바이아섬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사업모델과

전략 제시

건물

부문
몽골

감축

및 
적응

민관협력모델

제시, 기술

가이드라인 

제공, 역량강화

공공기금 

(GGGI)

민간과 

공공기관

(주관) GTC 

(참여) KRIEA,

서울시립대, 

몽골후레대

기 시행

(GGGI) 민관협력 교육시설 녹색화

- 2015년 11월∼2016년 6월

(약 7개월)

- 약 1억 5천만 원

- 몽골 교육시설의 녹색화를 위한

기술가이드라인 제공 및 

PPP 방안 마련

[ 표 4-3 ] 기술이전 주요 지원 내역(2015~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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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량 배양 지원과 협력

우리나라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주관으로,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양성 과정’ 프로 

그램을 약 3∼4주간 매년 운영하며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관리 역량을 배양하고 

있다. 이때 개발도상국의 공무원, 연구원 등을 선발해 부문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방법, 감축모형 분석 방법 등의 강의 및 실습과 관련된 집중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2014년 제4차 교육에는 34명(30개국), 2015년 제5차 교육에는 37명(27개국), 2016년 

제6차 교육에는 31명(24개국)이 수료했으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국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2017년부터는 UNFCCC 사무국과 공동 프로그램40으로 

운영할 계획41이다.

또한 센터는 2011년부터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모형분석 협력포럼(Cooperative Green 

Growth Modeling Forum, C2GMF)’을 매년 1∼2회 운영해 개발도상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모형 분석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까지 총 10회의 

포럼을 진행했고, 총 3번의 공동 연구(발전, 폐기물, 건물, 가정 부문)를 수행하였다.

센터는 아시아 지역 9개국42이 참석한 2016년 회의에서 NDC 준비 능력 배양을 위한 

신규 이니셔티브43를 발족했다. 향후 각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국내 온실가스 

감축 이행 동향, 국가보고서 작성 현황, 감축 잠재량 산정 필요 분야 등을 공유할 예정 

이다. 이를 위해 2016~2017년에는 참가국들과 함께 4개 부문(발전, 수송, 가정, 

산림)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40 UNFCCC-GIR-CASTT(Climate Action and Support Transparency Training) Programme on Greeenhouse Gases, 

 2017년 3월 GIR과 UNFCCC 사무국 간 관련 MOU 체결

41 지원 등 관련 정보는 GIR 홈페이지(www.gir.go.kr/eng)에서 확인 가능

42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요르단,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네팔, 파키스탄, 태국

43 Capacity Building Initiative fo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CBI-NDC

[ 그림 4-3 ]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전문가 양성 과정 : 입교식(좌), 실습(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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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림청은 개발도상국인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등과 기후변화 관련 개발 

도상국 산지 전용 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 전용 및 황폐화 원인을 파악해 

산림녹화 성공 경험을 접목한 산림훼손 대책 및 현장사업 계획 수립·이행으로 개도국의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 감축 활동(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공무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가 산림 모니터링 체계, 온실가스 감축 전략 등의 

REDD+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 말 현재 

11개국 129명을 초청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 그림 4-4 ]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모형분석 협력포럼

[ 그림 4-5 ] 제9차 REDD+교육(아시아) [ 그림 4-6 ] 제10차 REDD+교육(아프리카)

[ 그림 4-7 ] 산림탄소조사(인도네시아) [ 그림 4-8 ] 산불진화장비 지원(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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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환경부는 개발도상국의 공무원을 초청해 기후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국제환경정책 연수과정」, 「국제환경기술 전문교육과정」 등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적응 부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아·태 적응 네트워크

(APAN) 등 국제기구·네트워크와 협력해 적응에 대한 국제 워크숍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는 「글로벌 환경장학」사업을 통해 매년 약 30명의 외국 공무원을 

선발해 우리나라 대학에서 2년 간 석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에는 환경부와 UNFCCC 사무국이 공동으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측정·보고·검증(MRV)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및 동유럽 지역 역량 배양 

워크숍」을 개최했다. 해당 지역의 39개 비부속서Ⅰ 국가에서 관련 업무 담당자 42명이 

참석했으며, 지속 가능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 체계의 구축과 2006 IPCC 

지침 활용을 주제로 이론 및 실습 교육과 함께 우리나라를 비롯해 참가국의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 그림 4-9 ] 국제환경정책연수과정 [ 그림 4-10 ] UNFCCC-환경부역량배양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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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계수명칭 단위
계수

2007-2011 2012-2014

에너지 분야

(연료연소 부문)

휘발유 톤 C/TJ 19.7 20

항공유 톤 C/TJ 19.6 19.8

실내 등유 톤 C/TJ 19.5 19.6

경유 톤 C/TJ 20 20.2

경질중유(B-A) 톤 C/TJ 20.2 20.4

중유(B-B) 톤 C/TJ 20.6 20.5

중질중유(B-C) 톤 C/TJ 20.8 20.6

부생연료 1호 톤 C/TJ - 19.7

부생연료 2호 톤 C/TJ - 21

프로판 톤 C/TJ 17.6 17.6

부탄 톤 C/TJ 18.1 18.1

납사 톤 C/TJ 18.6 19.2

아스팔트 톤 C/TJ 21.5 21.6

윤활유 톤 C/TJ 19.7 19.9

석유 코크 톤 C/TJ 27.2 27.2

국내 무연탄 톤 C/TJ 29.7 30.5

수입 무연탄(연료탄) 톤 C/TJ - 28.6

수입 무연탄(원료탄) 톤 C/TJ - 29.2

유연탄(원료탄) 톤 C/TJ - 26.2

유연탄(연료탄) 톤 C/TJ 25.9 26

아역청탄 톤 C/TJ 29.3 26.2

천연가스(LNG) 톤 C/TJ 15.4 15.3

도시가스(LNG) 톤 C/TJ 15.4 15.3

도시가스(LPG) 톤 C/TJ 17.6 17.6

[ 표 6-1 ] 에너지 분야 국가고유 배출계수 적용 현황

※ 석유 코크의 2011년 고시 발열량(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기준의 국가고유 배출계수가 부재하기 때문에 2012~2014년 배출량 산정 시에는   

 2006년에 고시한 발열량 기준의 석유 코크 국가고유 배출계수를 준용했다.

부  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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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계수명칭 단위
계수

1990-2014

농업 분야

(벼재배 부문)

벼재배 메탄 기본 배출계수(EFc) kg CH4 ha-1day-1 2.32

볏짚시용 보정계수(SFO) : 

볏짚건물 4-8 Mg/ha 시용 기준
- 2.5

물관리 보정계수(SFW) : 상시담수 - 1

물관리 보정계수(SFW) : 중간낙수 1주 - 0.83

물관리 보정계수(SFW) : 중간낙수 2주 - 0.66

물관리 보정계수(SFW) : 중간낙수 3주 - 0.49

농업 분야

(농경지토양 부문)

아산화질소 감자 직접배출계수(EF1i) kg N2O-N/kg N 0.0049

아산화질소 고추 직접배출계수(EF1i) kg N2O-N/kg N 0.0086

아산화질소 콩 직접배출계수(EF1i) kg N2O-N/kg N 0.0119

아산화질소 봄배추 직접배출계수(EF1i) kg N2O-N/kg N 0.0056

아산화질소 가을배추 직접배출계수(EF1i) kg N2O-N/kg N 0.0058

아산화질소 기타 밭작물 

통합 직접배출계수(EF1i)
kg N2O-N/kg N 0.00596

아산화질소 수계유출 간접배출계수(EF5) kg N2O-N/kg N 0.0135

LULUCF 분야

(산림지 부문)

기타침엽수 목재기본밀도(D) td.m./m3 0.46

기타활엽수 목재기본밀도(D) td.m./m3 0.68

기타침엽수 바이오매스 확장계수(BEF) - 1.43

기타활엽수 바이오매스 확장계수(BEF) - 1.51

기타침엽수 지상부-뿌리비율(R) - 0.27

기타활엽수 지상부-뿌리비율(R) - 0.36

[ 표 6-2 ] 농업, LULUCF 분야 국가고유 배출계수 적용 현황



분야 계수명칭 단위

계수

1990-2014

폐기물 분야

(폐기물매립 부문)

종이류 혐기적으로 분해 가능한 

유기탄소 비율(DOCF)
- 0.6256

음식물류 혐기적으로 분해 가능한 

유기탄소 비율(DOCF)
- 0.6343

목재류 혐기적으로 분해 가능한 

유기탄소 비율(DOCF)
- 0.4446

매립가스 중의 메탄 비율(F) - 0.5629

메탄발생속도(k) - 0.05

폐기물 분야

(하·폐수처리 부문)

생물학적 처리 공법별 CH4 계수 톤 CH4/톤 BOD 0.018

고도처리 공법별 CH4 계수 톤 CH4/톤 BOD 0.0071

화학 CH4 계수 톤 CH4/톤 COD 0.0012

전기·전자 CH4 계수 톤 CH4/톤 COD 0.0016

음식료품 CH4 계수 톤 CH4/톤 COD 0.01

담배·제지·목재 CH4 계수 톤 CH4/톤 COD 0.0034

폐기물 분야

(폐기물소각 부문)

생활폐기물 g N2O/톤 52.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g N2O/톤 129.7

하수슬러지 g N2O/톤 595

[ 표 6-3 ] 폐기물 분야 국가고유 배출계수 적용 현황

부  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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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제2차 대한민국 격년갱신보고서 발간 관련기관 및 참여자

※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제2차 대한민국 격년갱신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참여자들의 협력 및 공동연구를 통해  

발간되었다. (가나다 순)

강정훈

김나승

김민수

김보미

김수연

김수영

김용건

김재인

김화태

노승환

박상준

박상진

방종철

송주화

신세영

안경아

안준호

오채운

육인수

윤은정

이상철

이상홍

이상훈

이윤정

이은정

이지환

이현주

이희갑

임용남

임재현

임종수

장정인

전완

정용운

정재혁

최형욱

현왕진

기획재정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통계청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교통연구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산업통상자원부

녹색기술센터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기상청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외교부

산림청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녹색기술센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농림축산식품부

※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제2차 대한민국 격년갱신보고서」는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의 

주관으로 아래와 같은 정부부처 및 기관들의 협력 및 공동작업을 통해 발간되었다. (가나다 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산림과학원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기상청

기획재정부

녹색기술센터

녹색성장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외교부

통계청

한국교통연구원

해양수산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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