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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배경 

□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목표 선언과 함께 탄소 규제를 더욱 강화 중

□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산업구조 전환뿐 아니라 

CCUS* 기술 도입 또한 동원해야 할 필수 수단 

    *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배출되거나 대기에 존재하는 CO2를 포집하여

심부 지층에 안전하게 저장하거나, 직접 또는 전환하여 활용하는 기술

□ (기술정의) CCU 기술은 에너지·산업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

탄소(CO2)를 포집하여 연료, 화학제품, 바이오매스, 건설소재 등 유

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로 정의

 ㅇ CCU 기술은 탄소 포집(Capture) 및 활용(Utilization) 기술로 구분되

며, 활용 기술은  화학전환·생물전환·광물탄산화 전환 방식으

로 분류

< CCU 기술 개념 >

 기술 구분 기술 개요 및 대표 제품군

화학 전환
▸ CO2를 반응원료로 활용하여 화학적 촉매반응을 통해 연료 및 기

초화학제품 등의 다양한 탄소화합물로 전환
※ 연료(합성유, 메탄 등) 및 화학제품(메탄올, 올레핀, 합성가스, 카보네이트 등)

생물 전환
▸ 미세조류의 광합성 반응 등을 통해 CO2를 생물 내에 고정하여 바이

오매스를 생산하고, 이로부터 연료·소재 등으로 제품화 
※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 항공유 등) 및 바이오소재(사료, 바이오플라스틱 등) 

광물탄산화

▸ 산업부산물(폐콘크리트, 철강슬래그, 석고 등)의 탄산화 반응을 통해 
CO2를 무기탄산염 형태로 광물화하여 산업에 활용

※ 건설소재(CO2양생시멘트, 탄산염 등) 및 화학제품(탄산칼슘, 탄산마그네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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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축목표) 우리 정부는「제1차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23.
4)」에서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1,120만톤 처리 기여 제시

 ㅇ 또한,「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21.10)」에서는 CCUS 감축분으

로 55.1~84.6백만톤을 제안하고 있으며, 일부 화력발전을 남겨두

는 B안의 경우 대기중 CO2를 직접 포집하여 제거하는 직접공기

포집(DAC) 기술 보급에 따른 감축목표도 7.4백만톤 설정 

□ (기술수준) 우리나라의 CCU 기술력은 선도국가(미국, EU) 대비 

80% 수준으로 5년 정도의 기술격차가 존재(KISTEP, ’21)

※ 세부 분야별 기술 수준: (포집) 선도국 대비 84.0%, (활용) 80.6% (KIER, ‘21)

□ (기술현황) 세계적으로 CO2 활용기술 개발연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건설 소재 및 화학제품(카보네이트, 메탄올) 생산 등 일부기술 상

용화 단계 진입

 ㅇ 우리나라는 그간의 투자를 통해 주요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그중 

합성가스, 개미산, 탄산칼슘 등 일부 중소규모 실증 추진 중

 ㅇ 다만, 기존 석유화학 제품 대비 낮은 경제성 등으로 기업의 기술

도입 유인이 부족하므로 CCU 기술은 상용화까지의 연계 취약

□ 2030 NDC 달성 기여 및 탄소중립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CCU 

전략기술을 선별하여 R&D 집중 투자 필요

 ㅇ 정부는 「CCU 기술혁신 로드맵(‘21)」을 통하여 CCU 중점기술을 선

정하고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ㅇ 최근 탄소중립 관련 글로벌 규제 강화 및 시장환경 등이 급변함

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다양한 CCU 중점기술을 국내 기술확보 

수준 및 기업 수요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유형별로 맞춤형 

R&D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

 ㅇ 특히, 2030년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의 대규모 CCU 실

증 프로젝트 추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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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에 본 연구에서는 CCU 기술고도화 전략(안)을 마련함과 동시

에, 기술 상용화를 위한 민관합동의 대규모 CCU 실증사업 추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한편, R&D 전략과 함께, CCU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탄소중립 규제 대응 및 신산업화를 위한 CCU　산업기반 조성 역시 

동시에 추진 필요

 ㅇ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핵심적인 역할 (IEA, ’19) 

* 공공구매, 사용 의무화, 경제적 인센티브, 제품 환경라벨링, 인증제도 등

 ㅇ 대다수의 CCU 기술은 제도 내에서 감축효과를 인정해주거나, 저

탄소 제품 인센티브등을 제공해야만 초기시장 진입 가능 

 ㅇ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기업의 R&D 투자부담을 완화하고, 낮은 

경제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 상용화 촉진 지원제도가 필요한 

시점 

 ㅇ 또한, 현재 CCU 기술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CCUS 통합법안 마련 중으로, 후속 법령 마련을 위하여 기

술 제품 인증, 감축량 평가 기준 마련 등 관련 기반 구축 필요

 ㅇ 본 연구를 통하여 주요국의 CCU 관련 지원정책 및 제도를 분석

하여 국내 적용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정부에서 주도적으

로 추진 중인 CCUS 산업 특수분류체계 개발 및 CCU 기술·제품 

인증 제도 설계를 위한 CCUS 통합법 하위법령(시행령) 마련 등

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음. 

 ㅇ 아울러, CCU 기술 적용에 따른 국가 감축기여도, 감축량 평가 방

법 등을 제안하고 이와 함께 감축량에 기반한 CCU 기술·제품 

인증 제도(안)를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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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CCU R&D 맞춤형 전략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2.1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고도화 전략(안)

※ CCU 기술고도화 전략(안)은 ‘23.12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제8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정부 미공개로 인하여 본 최종보고서(공개용)에는 요약본만을 포함

< 비전 및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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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제품 생산 전주기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기조하에서 

CCU*는 친환경 탄소원을 제공하는 신산업 동력으로 주목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CCU)

□ (기본방향) 글로벌 규제강화에 대비하여 CCU 전략기술 선별 및 기술 

포트폴리오 확보를 통한 국내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 (세부과제) 탄소감축규모, 시장수요에 따라 주력기술, 산업전략기술, 

미래혁신기술, 차세대 新산업 등으로 분류하여 맞춤형 전략 도출

4대 기술군별 맞춤형 연구개발(R&D) 추진

 주력기술 : 4대 권역별 CCU 플래그십 프로젝트(예타) 추진

 ➊ (서부권 : 발전, 산업, 해수담수화) 화학, 생물, 광물화 등 다양한 

산업과 CCU 기술을 육성하는 CCU 실증 플랫폼 구축

 ➋ (남부권 : 석유화학 산업) 화학(합성가스, 올레핀), 광물화(무기탄산염) 등 

지역의 강점인 화학산업과 주로 연계하여 기술경쟁력 제고

 ➌ (동남권 : 철강 산업) 제철 공정 배가스(CO2)를 활용하여 메탄올을 

생산하거나, 제철 슬래그 활용하여 대체 건설 소재 본격 생산

 ➍ (중부권 : 시멘트 산업) 지역 특화산업인 시멘트 산업과 연계하여 

레미콘 발생 CO2 감축 및 건설 2차 제품 생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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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권역별 실증 플래그십 개요

 산업전략기술 : 민관공동투자

 ➊ (전략기술 육성) 시장가치·기업 수요에 비해 아직 미성숙한 기술은 

탄소규제 취약산업의 수요를 중심으로 CCU 전략기술 육성

 ➋ (가격경쟁력 확보) 상용화 수준에 도달한 고농도 포집기술 대비 

포집효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초·원천기술 연구지원

 ➌ (실증 연계) 출연(연), 대학, 협회 등이 참여한 CCU 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기술정보 DB 제공, 기술 교류, 기술 매칭 등 기업지원

 미래혁신기술 : 맞춤형 연구개발(R&D) 추진

 ➊ (국책 연구지원) 미래지향 도전적 차세대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토너먼트형 신규 국책연구과제 기획

 ➋ (연구역량결집) 국가 CCU 중점연구실*을 지정하여 분야별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기술 확보와 체계적인 국제협력·인력양성 추진

    * 향후 全 출연(연) 간 통합 체계인 NTC(National Technology Center)로 확대 검토

 차세대 新산업 : 제도적 기반 조성

 ➊ (법·제도 : CCU 통합법안 마련) CCU 기술개발 및 유관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을 최초로 수립한 법률안 마련

 ➋ (인증제도 : 국가표준 제정) 기술 인증을 포함하여 사업화 연계를 

위한 다양한 CCU 표준화 연구지원 및 관련 기관 간 협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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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CU 메가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

□ (추진배경)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CCU 기술의 

민간 확산이 필요하나, 상용화까지의 연계가 취약 

 ㅇ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별하여, 포집과 활용을 연계한 

대규모 통합 실증*을 추진하여 성공 사례 창출 필요

     * 파일럿 및 준상용급 CCU 실증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경제성, 감축

효과 등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 

□ (기본방향)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CCU 신시장 창

출을 위하여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대상의 민관합동 CCU 기술 대

규모 통합실증 R&D 사업 추진

 ㅇ (추진 방향) 「CCU 메가프로젝트」(예타 사업 가칭)은 CO2 공급부터 

제품 활용까지 CCU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복수의 대형 플

래그십 프로젝트로 추진

     * 현장을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활용-최종제품화 全단계 포함 

 ㅇ (추진 방식)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실증부지 선정이 

필수요건*으로, 대규모 실증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앞서, 사

전공모를 통해 CCU 실증을 위한 부지 선정을 우선 추진하고, 제

안사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 사업기획을 구체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2조 제5호에 따라 사업

의 입지 선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 불가 

□ (사업 내용)  ➊(시설·설비 구축)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을 위한 

실증 시설·설비 구축, ➋(실증 R&D 추진) 배출원 CO2 포집 기술, CO2

수송 기술(필요시), CO2 전환 및 최종제품화 기술, 경제성 및 온실가스 감

축효과 평가 등 실증 R&D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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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사업 구성) ➊연구개발 주체(출연연, 대학, 기업 등), ➋CO2 발생원

이 존재하는 수요기업, ➌CCU 제품 활용 기업, ➍감축량 평가·검

증 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여 CCU 산업 생태계 선도모델 구축

 ㅇ (실증규모 검토) 국내 기추진 실증사례, 정책목표, 해외 제도 상에

서의 설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10,000톤/연*(CO2 활용량 기준) 이

상 준상용급 수준 실증 필요   

     * 예상 적정규모로, 실제 사업추진 시에는 실증규모 외 부지면적, 비용, 기술

적 여건, 산업 특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 필요 (실증 최소규모 상이)

    - (미국) 45Q 세제 혜택이 가능한 최소 설비 규모를 발전 시설 

18,750 톤/연, 산업 시설 12,500 톤/연 이상으로 규정

    - (국내)「CCUS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21, 관계부처합동)」

에서 ’25년 이후 포집-활용을 연계한 준상용급(100톤*/일 내외) 

CCU 통합실증 추진 로드맵 제시

     * 수요제품 및 산업특성에 따라 준상용급 규모가 상이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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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CCU 플래그십 사업의 실증

규모 적정성에 대한 검토 실시

     * CCU 분야 전문가 대상 실증부지 선정평가(안) 검토 실시 (‘24.5)

< 참고. 국내 CCU 기술 실증 현황 및 계획>

구분 제품
규모 

(톤CO2/일)
개발기관

제품
(톤CO2/일)

규모 개발기관

화학 전환

CO 20
화학연

부흥산업사
개미산 0.5 (완료)

KIST, 테크윈,
남부발전,화학연

메탄올 45 바이오프랜즈 DME 45
바이오프랜즈,

KIST

올레핀 10 (완료)
화학연

현대오일뱅크

광물탄산화
건설소재 40 대우건설

중탄산
나트륨

13
한국전력,

RIST

탄산칼슘 1.5 지질연
콘크리트 양생 
및 건설소재

0.3
한일시멘트,

유진기업

생물 전환 바이오매스 0.1
CtX 사업단

(생명연,KIST외)
천연색소 0.05 생명연

   출처: CCUS 산업 기술혁신 추진(안) (’23)

□ CCU 메가 프로젝트 실증부지 공모 계획(안)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CCU 신시장 창출을 위

하여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대상의 전주기* CCU 기술 실증 

R&D 추진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활용-최종제품화 全단계 포함 

○ 사업기간 : 2026～2030년(총 5년)

○ 총사업비 : 약 9,000억원 이내(추정액, 정부출연금 기준)

     ※ 예비타당성조사 등 결과에 따라 예산 등은 변경 가능

○ 추진 주체 :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 수행기관)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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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신청 주체 : 연간 4,0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전환 시스템 실증부지 

제공 및 연구개발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 주관기관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해당하고, 실증 시설·설비 구축 및 실증 R&D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기업이어야 함 

- 실증부지 제공이 가능한 지자체* 등은 컨소시엄 내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광역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제안 사항

-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실증규모 4,000톤/연(CO2 활용량 기준) 이상, 예산

규모 500억(정부출연금 합계기준) 이상으로 제안해야 하며, 실증 시설·설비

구축계획, 실증 R&D 추진계획, 사업화 연계 방안 등 필수 제시 

- (시설·설비 구축) 실증부지 확보 방안, 실증 시설·설비 구축계획, 실증공

정 운영계획 등 구체적인 실증 플랜트 구축 및 활용 계획을 제시

- (실증 R&D) 사업 기간·예산, 사업 목표, 사업 구성, 사업 기대효

과 등 구체적인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제시 

     ※ 핵심기술 확보 방안, CO2 및 기타 주원료(예. 수소) 조달 방안, 투입에너지 공급 방안, 

생산 제품의 수요처 확보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 제시

<CCU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안)>

구분 주요 내용

실증부지 확보 및 
설비구축 계획

 실증부지 확보 현황 및 계획, 실증 시설·설비 구축계획, 실증 공정 설계 
및 운영계획 등

실증 R&D 
추진 계획

 실증 R&D 사업 범위, 목표, 세부사업 구성 및 내용, 사업 기대효과 등

사업화 
연계 방안

 실증에 기반한 향후 사업화 전략 등 (기술 보급계획, 비즈니스 모델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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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부지 선정 절차 및 기준

○ 실증부지 선정 절차 : “1단계: 실증부지 유치계획”, “2단계: 컨소시엄 

구성을 포함한 실증계획” 등 2단계로 나누어 평가·선정 추진

○ 선정 기준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선정의 객관성‧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현장조사*와 평가**를 통해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기준(안)에 따라 평가

      *  실증부지 및 인프라 현황 점검 및 제출자료 확인

- (중점 평가사항) 선정평가위원회는 부지 적절성 외 기술성, 기관역량, 실

증사업계획, 파급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부

지 및 사업을 선정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혁신 로드맵(‘21)』에서 제시된 중점기술 중 CO2 활용량 

5만톤/연 이상 대규모 실증이 가능한 CCU 기술의 경우 가점 부여 (2점) 

- (1단계 평가) 실증부지 여건, 실증 시설·설비 구축 및 운영계획, 예산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60점 이상 후보부지 중 예산 내 2배 이내 선정

      ※  평가대상이 단독인 경우 70점 이상 선정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과제 선정

      ※  1단계 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2단계 계획서 보완·수정 가능   

- (2단계 평가) 실증 R&D 사업 계획, 추진체계, 사업화 방안 등을 중심

으로 평가하며, 예산 내에서 평가 순위에 따른 최종 대상부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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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 메가프로젝트 평가 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1단계

실증부지

조성계획

(60)

실증부지

- 실증부지 현황 및 실증부지 조성계획의 적절성
  * 제공면적, 위치, 안전성 등
- 실증부지 여건 

  * 관련 인프라 현황, 개발 장애요소, 법적제한 여부 및 
해결 가능성 등

실증 시설·설비
- 실증 시설·설비 구축계획의 구체성
- 실증공정 설계·운영 계획의 적절성

  * CO2 공급계획, 현재 시설,설비 현황 및 활용가능성 

예산
- 소요 예산 산출의 구체성 및 적절성 

  * 투입예산 대비 CO2 활용 규모 등 

기관역량

(20)

추진체계 및

컨소시엄 구성

- 부지제공기관 및 주관·참여기관의 사업수행역량
우수성

-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 기관별 역할분담, 협력계획 등
- 재정적·행정적 지원 의지 및 능력

  * 추가적인 지원 내용 및 범위 등 지원계획의 적절성, 
확실성(실현가능성)

사업부합성

(20)

기술성 및

기대효과

- 실증사업의 목표 부합성, 기술성 및 혁신성, 추
진계획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등

-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 가능성 (기여도)
- 기타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기대효과 등

2단계

실증사업

추진계획

(60)

사업 추진계획
- 제안 세부사업의 기술성 및 혁신성
- 사업목표, 범위, 추진계획의 구체성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 기관별 역할분담, 협력계획 등

예산 - 소요예산 산출의 구체성 및 적절성 

기관역량

(10)

컨소시엄 

기관 역량

- 부지제공기관 및 주관·참여기관의 사업수행역량
우수성

- 재정적·행정적 지원 의지 및 능력
  * 추가적인 지원 내용 및 범위 등 지원계획의 적절성, 

확실성(실현가능성)

파급효과
(30)

발전가능성 및

파급효과

- CCU 핵심기술력 및 산업경쟁력 확보 가능성
- 실증사업 종료 이후 사업화 연계 방안
-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 가능성 (기여도)
- 경제성 (시장진입 가능성, 시장규모 등)
- 기타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기대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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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U 메가프로젝트 실증계획 추진 경과 >

 ㅇ (’24.1) 기업 실증 추진계획 조사

    - 현장 중심 실증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3년 기획된 CCU 예타참여

의향서 제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추진계획 추가조사 실시

       ※ ‘23년 CCU 예타기획사 및 화학(연) 공동 조사   

    - 조사일시: 2024.1.15 ~ 1.26

    - 대상기업: CCU 예타 기업 참여의향 조사에서 참여·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기업 및 기타 수요기업 

    - 조사방법: 수요조사 제출 기업 담당자를 통한 서면 조사

    - 조사결과: 총 17건의 실증계획서 접수  

    - 실증계획조사서 제출 기업 중 화학 전환을 통한 연료 및 화학제

품 실증계획이 가장 많았으며(10건), 광물탄산화를 통한 탄산염 

제품 및 건설소재 5건, 바이오플라스틱 1건 등도 취합

    - 조사·취합된 기업 실증계획은 향후 실증 R&D 사업(예타) 기획에 

활용 예정

 ㅇ (~’24.2) 기업 현장 방문

    - 추진 의지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현장 답사를 추진하여 

R&D 방향을 소개하고, 기업의 실증계획 등 의렴수렴 추진

       ※ ‘23년 CCU 예타기획사 및 화학(연) 공동 조사 

    - 방문일시: 2024.1.30.(화) ~ 02.01.(목)

    - 방문기업: 부흥산업사(울산), 포스코(포항), 한국수자원공사(서산), 

유진기업 (당진) 등 총 4개 기업

    - 주요 참석자: 과기정통부 기후변화대응팀, 해당기업 관계자, 한국

화학연구원, ‘23년 추진 CCU 예타 기획사 등 

    - 주요 논의사항: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한 실증부지 및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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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점검, 기업의 실증계획 논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등 

기업관계자 의견 청취

 ㅇ (~’24.3) CCU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방식 및 사업 범위 설정

    - 주무부처(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및 기타 기관* 간 논의를 통해

실증 R&D 추진 방식 논의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 공모방식 및 절차, 제안서 양식 및 평가기준(안) 등 공고 주요 내

용 초안 마련 

 ㅇ (~’24.5) 산업계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추진 방식 및 공모 주

요 내용 추가 검토  

    - 산업계 관계자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24.4)

    -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CCU 실증부지 및 기업 선정평가(안)* 

검토 (‘24.5)

      * 실증규모 및 기준 적정성 검토, 선정 평가기준(안) 및 배점 등의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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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 확대를 위한 R&D 전주기 이행체계

□ 추진 배경

 ㅇ (지원체계 구축) 중점연구실, 기술지원단 및 기술지원 플랫폼 등 

R&D 전주기에 걸친 지원체계 및 산학연관 협력거점을 마련하여 

CCU 산업기반 조성 및 이행체계 강화 필요

   - (중점연구실) 국가CCU중점연구실을 지정하여 분야별 연구역량을 결

집하고, 전략기술 및 연구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역할 부여

   - (기술지원단) 기업지원 확대 및 실증 연계 강화를 위하여 협력 

거점으로써의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술정보 DB 제공, 기술 교

류, 기술 매칭 등 기업 지원 추진

   - (기술플랫폼)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시제품 생산·제작, 시험·

인증 등을 수행하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실증, 사업화 지원 강화

 CCU 중점 연구실

 ㅇ (목적) 분야별 ‘국산기술의 수장고’역할 수행을 통해 분야별 연

구역량을 결집하고, CCU 분야 전략기술 및 연구인력을 체계적으

로 육성 

   - 현재 수요가 낮더라도 미래사회 파급력이 우수하여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은 국책연구 및 출연(연) 연계를 강화하여 추진되도록 국가 

CCU 중점연구실 지정 (「CCU 기술고도화전략(안)」, ‘23.12)

   -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역량 

결집과 집중적인 기술 성장을 통한 조속한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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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성숙도 개념 및 죽음의 계곡 구간 >

 ㅇ (역할) CCU 분야별 세계 최고수준의 선도기술 확보, 기술국산화 

및 체계적인 국제협력·인력양성 추진 

   - (기술확보) 화학전환, 생물전환, 광물탄산화 등 CCU 핵심 분야별 

Seed형 산업전략 기술 확보* 및 연구성과 축적·관리

    * 정부 출연금 국책사업, 소속기관 내부사업 예산을 연계, 중장기 임무형 R&D 수행

   - (국제협력)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제

협력(인력교류, 공동연구 등)을 통해 국내 기술경쟁력 제고

   - (인력양성) 석박사급 인력과 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산업에 우수 인력을 지속 공급하고, 사업화 소요기간을 단축

   - (기술 표준화) CCU 분야 표준 개발과 함께 CCU 기술 인증 기준 

연계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량 연구 병행

 ㅇ (구성 및 운영 방안) 주요 CCU 분야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가상의 연구팀 단위로 지정·운영 

   - 과기정통부 차원의 CCU R&D 허브로 구성·운영이 가능하며, 

국가 수소중점연구실* 지정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기후변화대

응 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등도 고려 가능 

    * (단기 상용화 기술) 알칼라인 수전해 중점연구실, PEM 수전해 중점연구실,
      (중장기 선도 기술) 고체산화물 수전해 중점연구실, 음이온교환막 수전해 

중점연구실, 액상유기수소운반체 중점연구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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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가 수소중점연구실
 • 수소 세부 분야별 기술개발 이행안을 제시하고, 개별 과제 단위로 추진되된 수소기술 개발 

성과를 한 곳으로 모으는 중심 조직이자, 연구성과를 기업 등 수요자에게 공유하고, 국내
에서 개발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개방적인 혁신 플랫폼

   - 알칼라인 수전해, 고분자전해질 수전해, 고체산화물 수전해, 음이온교환막 수전해, 액상
유기수소운반체 등 5개 핵심 기술분야로 나누어 각각 국가 수소중점연구실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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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출연(연) 

국가기술연구센터*(NTC, Nation Technology Center)와 연계하여 국가 

중점연구실 운영 가능

참고  국가기술연구센터 (NTC) (「국가 R&D 혁신방안(‘23.11, 과기정통부)」)

 • 출연연을 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중심 체계로 전환하여 NTC
에 핵심 연구인력 및 장비를 집중하여 역량 결집 

     < CCU 기술 밸류체인 및 주요 출연(연) 연구영역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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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야 협력 강점

화학적
전환

Ÿ [화학연] 화학 전환 공정 기술 연계 및 전남(여수) 탄소중립 실증센터를 활용한 실증 부지 및 지원 기술 공동 
활용 

Ÿ [생기원] CO2 전환 고부가 에너지 소재 제조 공정 기술 및 실증 기술 보유
Ÿ [에코프로HN] MW반응기 등 전기화 반응장치 상용 기술 보유
Ÿ [대주전자] 메탄기반 실리콘 음극재 코팅 상용 기술 보유
Ÿ [전기연] 전기발열소재 평가 인프라 및 균일가열 기술 보유 
Ÿ [경북대] CO2 개질 전환 촉매 기술 보유
Ÿ [과기대] 전기화기반 CO2전환 촉매 원천 기술 보유
Ÿ [포항공대] CO2활용 화학원료 및 연료 생산 원천 기술 보유
Ÿ [이화여대] 공정개발 시뮬레이션 및 열통합 기술 보유
◉ 수요기업: GS칼텍스 등(MOU 체결)

차세대 포집

Ÿ [에너지연] CO2 포집 관련 다양한 소재 및 원천기술 보유, JGRC(제주센터) 실증부지 공동활용
Ÿ [화학연] 다양한 조건의 산업배출 CO2의 활용을 위한 소재 기술 및 저에너지 포집 공정 원천기술 

지원
Ÿ [생기원] CO2 포집 소재 상용화 기술 보유
Ÿ [KAIST] Joule heating 기반 DAC 소재 및 모듈 관련 기술 보유 
◉ 수요기업: 대림(카본코), 삼성엔지니어링, 도레이첨단소재, 현대건설 등

전기화학 
전환

Ÿ [KIST] 전기화학적 CO2 전환 및 전해 핵심 원천 기술 및 공정화 연계 기술 보유
Ÿ [에너지연] 전기화학 전환 촉매 기술 및 MEA 및 장치 기술 강점
Ÿ [재료연] 전기화학 전환 촉매 설계/양산화 기술 및 전극부품 성능 제어기술 강점
Ÿ [생기원] 전기화학 전환 응용 기술 보유
Ÿ [UNIST] 전기화학 전환 환경 operando 분석 기술 보유
Ÿ [DGIST] 이온교환수지-촉매 복합화 기술 보유
◉ 수요기업: LG화학(MOU체결), 싸이텍코리아(협력연구 수행) 등

생물·
광물화 전환

Ÿ [생명연] 합성생물학 및 미세조류 기반 CCU 공정을 위한 광생물 반응기 기술의 국내 최고 기술 
보유

Ÿ [지자연] CO2와 산업부산물 이용 고순도 무기탄산염 및 건설소재화 기술 등 광물탄산화 기술 보유
Ÿ [화학연] 국내 최고 수준의 바이오매스 유래 플라스틱 단량체 제조 기술 보유
Ÿ [한국지역난방공사] CO2 배출원과 연계된 실증 사이트 보유 및 생물전환 기술 실증 경험 다수 보유
Ÿ [美 MIT] 세계 최고수준의 합성생물학 및 유전자 전달기술 보유
Ÿ [고려대] 국내 최고수준의 미세조류 배양용 광생물반응기 설계 및 제작 기술 보유
Ÿ [현대제철] 기술 잠재 수요기업으로,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해 지속적 협력 관계 유지 예정
◉ 수요기업: 한]국지역난방공사(공동연구 수행) 등

전략
플랫폼

Ÿ [화학연] 출연연 및 기업체 네트워크 확보. 이산화탄소 자원화 전략플랫폼 운영
Ÿ [NTC] 연구 수행을 위한 관리 및 평가 수행. 개발 기술에 대한 LCA 평가 수행
Ÿ [충남대] 다양한 공정에 대한 TEA/LCA 분석기술 보유

< NTC 중심 산학연 협력모델 예시: 전기화 기반 CCU 기술개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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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단

 ㅇ (역할) 공공에서 개발한 CCU 혁신 기술을 산업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한 매개체 역할 수행 

산업계
(철강, 화학, 시멘트 
등 탄소多배출업)

기술수요
조사·발굴

◀--------▶
기술매칭

CCU 기술지원단

기술정보
제공

◀--------▶
기업매칭

연구개발 기관
(출연연, 대학 등)

< CCU 기술지원단 역할 >

   - (지식정보 유통)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시장 및 산업 현황, 국

가별 정책 동향 등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해 정보 전달 및 공유

   - (기술 데이터베이스화) 공공에서 보유한 CCU 관련 기술 및 특허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수요기업에 기술매칭 등의 서비

스 제공  

   - (현장수요 발굴) 현장 중심 기술 수요 조사·발굴, CCU 기술 패

키지화를 위한 공백기술 발굴, 수요맞춤형 R&D 전략 수립 

   - (협력 네트워크 구축)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 부

설연구소, 지역 TP 등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대기업-지역 중소기업 간의 상시적 네트워크 구축

구분 협력 내용
대학, 출연(연),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성과 및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및 공유
§ 공동연구 수행

산업체
(기업 및 협회 등)

§ 수요기업협의체 구축‧운영
§ 수요기술 발굴 및 R&D 사업 연계
§ 대‧중소기업 상생관계 유지
§ 최신 시장정책 동향 조사‧분석 제공

정부 및 지자체
§ 정부 및 지자체 R&D 투자 방향성 마련
§ CCU 전략 이행 및 모니터링
§ 지역 활성화 위한 실증단지 조성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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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구성 및 운영 체계) 해당 역할을 일부 수행 중에 있는 기존 기관 

및 단체*를 기술지원단으로 지정 운영하거나, CCUS 통합법에 따

른 CCUS 진흥센터에 기술지원단 역할을 부여 

    * 화학(연) 탄소중립 전략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차세대 화학기술 전략센
터, 한국 CCUS 추진단 등 

   - CCUS 진흥센터와 연계 시, 기술지원단 운영 근거의 확보 및 안

정적인 운영 체계 마련 가능 

  

참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4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진흥센터의 설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 등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산업의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포집 등에 관한 시장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이용
2. 포집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3. 포집 등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4. 포집 등과 관련된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6. 포집 등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신산업 발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지원
7. 그 밖에 포집 등과 관련된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산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센터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대학·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속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
는 데 필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을 파견한 대학·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소속 연
구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신분상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진흥센터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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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지원 플랫폼 

 ㅇ (배경)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시제품 생산·제작, 시

험·인증 등을 수행하는 기술 플랫폼 구축 및 확대를 통하여 

CCU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 

 ㅇ (역할) 테스트베드 구축·운영을 통하여 실증설비 공동 활용 및 

단계적 실증을 지원하는 인프라 역할

   -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다양한 기술의 

객관적 검증 및 단계적 실증 지원 

   - 기본 유틸리티 제공, 공동 인프라 활용 등으로 확보된 우수 원

천기술을 객관적이며 빠르게 평가 검증 가능 

   - 또한, CCU 기술 검토 지원, 시제품 생산·제작, 시험·인증 등을 

수행하여 기업의 사업화 활동 지원

< 기술지원 플랫폼 활용 예시 >

 

기술 개발 단계 기술 실증 단계 기술 사업화 단계
▷ 비즈니스 모델 발굴
▷ CCU 기술 검토  지원

▷ 기본 유틸리티·인프라 제공
▷ 시제품 생산·제작 지원

▷ 혁신기업 육성･지원
▷ CCU 제품 시험·인증 지원

맞춤형 기술 전략 제공 객관적 기술 검증 CCU 신산업 기반 조성

 ㅇ (구성 및 운영체계) CCUS 통합법에 따른 CCUS 집적화단지 지정

과 연계하여 기술지원 플랫폼 센터를 구축·운영 

   - CCUS 통합법 제29조에 따라 CCUS 집적화 단지를 지정 운영의 

근거가 확립 

   - CCUS 통합법 제 30조에 따라 집적화단지에 대한 지원으로 공동

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을 명시

   - 기존에 일부 기능을 수행해 온 실증센터 등을 기반으로 실증지

원 플랫폼 운영 확대도 고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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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CCU 관련 연구기관 실증센터 구축 현황 및 계획 >

실증센터 (기관) 특 징

여수 실증센터
(화학연)

- 촉매 대량생산 및 CCU 전문 실증 부지 (6,000평 규모)
- 대규모 산업단지 (여수광양 산단)와의 연계 가능
- 묘도 에코에너지허브 인프라(LNG, 이산화탄소 터미널)을 활용한 CCU 원료 수급 용이

제주 실증센터
(에너지연)

- 재생에너지 연계 해양 직접포집 실증 부지 (30,000평 규모)
- 제주도 내 월정 해상풍력발전소 및 김녕 풍력발전소로부터 전력공급 계약이 완료되어 재

생에너지 공급 및 활용이 용이

시흥 실증센터
(서울대)

- 파일롯 단지 구축 부지 (1,000평 규모)
-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 위치하고 있으며 대학 인프라 활용 용이
- 시화 조력발전소와 연계 가능 

판교 실증센터
(생명연)

-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지에 구축되어있는 생물학적 전환 기반 실증 센터
- 수요기업 내 위치하여 현장적용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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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29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포집·저
장·활용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관련 기업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
주하여 상호간에 산업적 상승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한다)의 신청을 받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집적화단지 육성계획을 수립
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집적화단지의 명칭·위치·면적
2. 집적화단지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집적화단지의 육성 방안
4. 집적화단지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5. 그 밖에 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업, 공공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
적화단지육성계획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한 집적화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집적화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
른다.
⑥ 그 밖에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 (집적화단지의 지원) ① 정부는 집적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포집 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집적화단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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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CU 산업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 추진 배경 및 개요

 ㅇ 주요국은 CCUS R&D 투자 확대와 함께,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화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상용화를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책 미흡

     - (미국) ‘45Q Tax Credit’ 제도를 통해 CCUS 사업을 운영하

는 시설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 (EU) ‘Renewable Energy Directive II’에서 인정 가능한 의

무사용 재생 연료 범위에 CCU 연료를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 

 ㅇ 국내 CCU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국 

CCUS 관련 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적용 시사점을 도출

     - 특히, 주요 CCU 사업 및 제품을 중심으로 세제혜택, 제품인

증, 사용의무화 등의 지원 및 규제 제도를 중심으로 점검

 ㅇ 또한, 정부에서 주요하게 추진 중인 CCU 관련 정책·제도 설계

를 지원하고, 국내 탄소중립 관련 제도 운영에 있어 CCU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개선 사항 등을 검토   

   - (CCUS 특수분류체계 개발) CCUS 관련 산업 통계 구축 및 효율적

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CCUS 산업 특수분류체계(안) 개발 

   - (CCUS 하위법령 마련) CCUS 통합법 내 주무부처(과기정통부)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조항과 관련한 시행령, 시행규칙(안) 마련  

   - (기타 제도 검토)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배출권거래제, 청정수소

인증제, 순환자원 관련 업종 산업단지 입주 지원 개선책 등의 CCU 유

관 제도 검토 및 개선책 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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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요국 CCU 규제·지원제도 현황 및 시사점

□ CCU 기술 보급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 

 ㅇ IEA 보고서에서는 CCUS 기술 보급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에 대하

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음.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 2020L 

CCUS in clean energy transition, IEA, 2020)

 ㅇ 이 중 CCU 분야에 해당하는 정책적 수단을 선별 조사하였음

 ㅇ 하기 표에서와 같이 CCU와 관련된 정책은 연구비·투자비 및 운

영보조금 지원, ETS 등의 탄소가격제, CCU 적용 제품 공공구매, 

CCU 적용 저탄소 연료 인증 및 의무사용 제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파란색 표시 부분)

 ㅇ 미국, 캐나다, EU 등 주요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원 

및 규제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분석을 수행함.

  < CCUS 기술보급을 위한 주요 정책적 수단 >

분 류 타 입 예 시

Grant Support
(지원금)

- CCUS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지원금 제공

- (영국) CCS 
infrastructure Fund
- (유럽) Innovation 
Fund

Operational
Subsidies

(운영보조금)

- 운영에 따른 세제 혜택 제공 (Tax Credit)
- Contract-for-difference (CfD) 메커니즘: 생산가 및 시장

가 차액 보상 제도 
- Feed-in tariff 메커니즘: 저탄소 전력생산자와의 장기계약 

체결 
- Cost-plus open book 메커니즘: 사업자의 사업위험을 감소

시키기 위하여 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상환해주는 제도

- (미국) 45Q and 
48A tax credit

- (네덜란드) SDE++ 
scheme

- (영국) 발전분야 
CfD 조정

Carbon 
Pricing

- Carbon tax (탄소세): 배출에 대한 탄소세 부과
- ETS (배출권거래제): 대규모 배출원 대상 배출량 할당 및 거

- (유럽) ET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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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격)
래 제도

Demand-side
Measure

(수요 측면에서의 
대책)

- Public procurement (공공조달): CCU 제품(건축자재, 수송
용 연료, CCUS 프로세스가 연결된 생산제품)에 대한 공공수
요 조달

- Border Adjustment: 탄소배출이 높고 가격이 낮은 제품과
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된 상품에 탄소 관세를 부과
하는 제도

- (미국,캐나다,유럽) 
일부지역에서 CCU 
기술 적용된 콘크리
트 공공 구매 지침

- (유럽)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CCUS-specific
Market

Mechanism
(CCUS 특화

시장 메커니즘)

- 재생연료 또는 저탄소 연료 기준과 같은 인증 제도
- 구매가능한 검증된 이산화탄소 저장량 인증 제도 

Regulatory
Standards and

Obligation
(규제기준 및 의무화 

제도)

- 제조업체가 배출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거나, 저탄소 제품
의 최소 구매 비율을 강제하는 제도

- Regulated asset base: 규제된 제품 가격을 소비자에게 부
과하여 제조업체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제도 

- Emission standard: CO2 배출제한을 설정하는 제도

- (유럽) Renewable 
Energy directive 
II

- ( 오 스 트 리 아 ) 
Gorgon LNG 
project CCS 
requirement

- (영국) 에너지 및 인
프라 시장에서 
Regulated asset 
base 활용

- (캐나다) 석탄 및 천
연가스 발전 부문 
CO2 배출허용량 설
정

Risk Mitigation
Measure

(위험 완화 대책)

- 프로젝트 개발자에 대한 대출 보증
- 사업 파트너 간 pain-gain 리스크 공유 제도
- CCS 프로젝트 종료 후 저장된 CO2에 대한 정부의 공동 책

임 부담 등  

- (호주) 저장 CO2 책
임을 국가로 이전하
는 것을 허용

Innovation and
RD&D

(혁신 R&D)

- 연구개발 자금 지원
- 저탄소 기술을 위한 R&D 경쟁 프로그램 운영 등

- ( 미 국 / 캐 나 다 ) 
Carbon XPRIZE

- (미국) DOE CCUS 
R&D 프로그램 등

- (유럽) Horiz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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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투자 및 투자 지원 

□ (주요 R&D 투자) EU 및 미국 에너지부 등 주요 정부기관에서 

CCUS 관련 R&D 사업 투자를 혁신적으로 강화

 ㅇ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CCUS Project 데이터 정보를 분

석하여 주요국의 CCU R&D 투자 현황 분석 (IEA, CCUS Project 

Database, 2024)

 ㅇ (EU) 최대 R&D 투자지역은 유럽 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700만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R&D 실증사업이 추진 또

는 계획 중인 것으로 분석됨

 ㅇ (미국) 최신 CCU 관련 프로젝트는 직접공기포집(DAC) 기술을 중

심으로 투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획용량은 2백만톤 

 ㅇ 두 지역 모두 DAC 기술 및 화학전환 기술이 연계된 청정연료 

(메탄올, SAF 등) 중심의 실증사업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투자 지원책 

 ➊ 45Q Tax Credit (미국)  

 ㅇ CCUS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에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

도로써, 2022년 IRA에서 세제 혜택을 대폭 상향

     - 기존에는 ‘25년 12월까지 건설이 시작된 CCUS　프로젝트에 대하

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본 법령에서 적용기한을 2032년 

12월까지로 연장

     -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운영 후 12년간으로 동일

     -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설비 규모를 현저하게 낮춰 기술 

보급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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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U 프로젝트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

은 처리량 기준이 아닌, 전과정평가에 기반한 순감축량을 산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미국에서는 45Q LCA Guidance Toolkit을 구축, 

운영하고 있음.

< 저장·활용처별 세제 혜택 확대 시나리오(‘22) >

연도별 세제 혜택 금액 (USD/t-CO2)
‘22 ‘23 ‘24 ‘25 ‘26 ‘27~

포집 및 
저장

산업부문 포집 base 17 17 17 17 17 17
bonus 85 85 85 85 85 85

직접공기포집 base 36 36 36 36 36 36
bonus 180 180 180 180 180 180

포집 및 
활용

산업부문 포집 base 12 12 12 12 12 12
bonus 60 60 60 60 60 60

직접공기포집 base 26 26 26 26 26 26
bonus 130 130 130 130 130 130

<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설비 규모 변화 >
기존(‘18) 변경(‘22)

발전 설비 500,000톤 발전 설비 18,750톤
직접공기포집 설비 100,000톤 직접공기포집 설비 1,000톤
소규모 산업설비

(연간 500,000톤 이하 
배출)

25,000톤 기타 설비 12,500톤

기타 설비 100,000톤

< 45Q LCA Guidance Toolkit 주요 내용 >
분 류 내용

NETL 45Q Addendum to the CO2U 
LCA Guidance Toolkit 

-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과세기업의 세제혜택 신청과 관련하
여 DOE(에너지부) CCU 기술에 대한 전과정평가에 대한 가
이드라인 제공 

NETL CO2U LCA Documentation 
Spreadsheet - LCA 결과 문서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정리 제공 

NETL CO2U OPENLCA
LCI DB v.2.1 - 무료 프로그램인 openLCA에서 활용가능한 CCU 관련 데이

터베이스 파일 제공
NETL CO2U OPENLCA

Contribution Tool
- 무료 프로그램인 openLCA 분석결과를 차트로 시각화해주는 

툴 제공
NETL 45Q LCA
Report Template - 보고서 양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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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ITC for CCUS (캐나다)

 ㅇ 캐나다 정부는 2021년 정부예산안(Fedenral Budget of Canada)에

서부터 민간의 CCUS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포함

     - 2022년 정부예산안에서는 인정 가능한 CCUS　프로젝트 기준, 세

제 혜택이 가능한 투자비의 범위 및 세제　혜택 규모 등의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립

     - 현재 기준으로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영구 지중저장 또는 콘크리

트에 함유시켜 저장하는 CCUS　프로젝트로 대상 범위를 한정하

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와 다르게 석유회수증진(EOR) 프로젝트는 

혜택에서 제외하고 있음

     - CCUS 프로젝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기업이 역할을 분담

하여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여, 혜택 대상 사업 단위를 포집 

설비와 수송·저장·활용 설비로 나누어 혜택 수준을 구분하

였으며, 아울러 투자년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수

준도 다르게 설정함.

< 세제 혜택 범위 >

2022~2030 2030~2040 2040~
직접공기포집 프로젝트 

포집 설비 60% 30% 0%

기타 CCUS 프로젝트 
포집 설비 50% 25% 0%

수송, 저장 및 활용 설비 37.5% 18.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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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가격제 및 수요측면 정책

 ➊ EU 배출권거래제 (EU-ETS)

 ㅇ (항공) 역내 항공 분야에 대한 무상할당을 줄이고, 역외 항공에도 

EU-ETS를 적용할 수 있게 CORSIA*와 연계

   *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부문 탄소 상쇄 및 감축 제도로 ’24년부터 

’19년 탄소 배출량의 85%를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해야 함

   - 역내 항공 분야에 대한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단계적 폐지

   ※ ’24년 25%, ’25년 50% 수준 감축, ’26년 100% 전면 폐지

   - EU-ETS를 CORSIA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역외 항공 배출량 감축

하기 위해 노력

   ※ 역외 항공편으로 EU-ETS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유럽경제

지역 항공편에만 적용하는 기존의 제도 유지

   ※ ’22~’27년까지 CORSIA 참여 유럽 역외 항공편 CORSIA 적용, ’27년부터 

CORSIA 참여하지 않는 제3국 항공편의 배출량에 대해 EU-ETS 적용예정

 ㅇ (해운) ’24년부터 해운분야 EU-ETS 도입

   - EU에 기항하는 5,000GT 이상의 선박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매해야 함

   ※ EU 항차는 배출량의 100% 적용, EU-비회원국 항차는 배출량의 50% 적용

   ※ ’24년 40%, ’25년 70%, ’26년부터 100%에 해당하는 배출권 

[항해 지역별 배출권 비중(좌), ETS 도입 시기(우)]



- 32 -

 ➋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ㅇ (목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 간 감축 의욕 차이를 보정하는 

무역 제한 조치

   - 국제 무역 규칙을 준수하고, EU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상쇄하지 

않는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입하고자 시행

   -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미흡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EU-ETS와 연계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

   ※ EU-ETS 가격 상당의 CBAM 인증서 구입·제출 (CBAM 인증서 거래불가)

 ㅇ (대상) 탄소배출이 높은 일부 수입품(철,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에 대해 탄소 가격을 부과

   ※ EU-ETS 연계 협정 및 유효한 탄소가격 부과한 국가는 CBAM 적용 면제

   - EU 역내 수입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신고하고, 실제 비용 

부과는 ’26년부터 시행 예정

   ※ ’23~’25년 이행준비기간 (배출량 보고 의무)

   - 온실가스 배출 범위는 직접배출량(Scope 1)으로 제품별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CO2, N2O, PFCs를 포함 (EU-ETS와 동일)

   ※ 실제 배출량 산정 원칙(인증된 독립적인 검증자를 통한 검증) / 정보 부족 

시, 수출국 평균 적용 / 정보 신뢰 부족 시 EU 설비 하위 10% 평균 적용



- 33 -

 CCUS 특화시장 및 규제(사용의무화 등) 측면 정책

 ➊ 항공운송 연료 기준(ReFuelEU Aviation)

 ㅇ (연료 의무화) EU 공항의 항공유 공급자에게 지속 가능한 연료

(SAF, Sustainable Aviation Fuel)*의 혼합사용을 의무화함

   * RED를 따른 바이오연료, 비생물계 재생연료(RFNBO, Renewable Fuels of 

Non-Biological Origin), 재활용탄소연료(RCF, Recycled Carbon Fuels) 등

   - SAF 최소 혼합비율을 ’30년 6%, ’40년 34%, ’50년 70%로 확대 

및 합성연료 최소 비율 의무화

[SAF 목표 그래프]

   - 비행에 필요한 연료보다 더 많이 급유하는 것(탱커링*)을 금지함

   * 비싼 연료(SAF 등) 급유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 배출을 초래함

 ➋ 해상운송 연료 기준(FuelEU Maritime)

 ㅇ (목적) 선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온실가스 함량에 제한을 설정

하여 지속가능한 해운연료의 사용과 무배출 기술의 개발을 촉진

   ※ 에너지 온실가스 집약도를 ’25년 2%, ’50년 80%까지 점진적 감축

[선박 에너지 온실가스 집약도 목표]

   -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기간이 같은 선박들을 하나의 Pool로 묶어 

배출량을 평균값으로 통합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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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➌ 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Ⅲ)

 ㅇ (목표) ’30년까지 EU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42.5%로 확대 (45%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2.5% 추가)

[2030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 (수송) ’30년까지 수송 분야 온실가스 집약도 14.5% 감축 또는 

최종 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최소 29% 중 선택

   ※ 비식품 바이오연료와 RFNBO에 대해 5.5%, RFNBO 비중은 최소 1% 이상

[수송 분야 탄소저감(재생에너지 비중) 및 친환경 연료 비중 목표]

   ※ 바이오연료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가 65% 이상, RFNBO와 RCF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가 70% 이상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인증제도로 

ISCC를 운영, EU에 연료 수출 시 ISCC EU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함

   - (산업) 매년 재생에너지 사용 1.6% 증가, 수소의 42%는 RFNBO 

유래 수소여야 함을 명시

   - (건물) 건물 내 재생에너지 비중 최소 49%로 하는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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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탄소 규제

 ㅇ (EU 배터리 규정) 소싱, 제조, 사용 및 재활용 등 전 수명주기를 

다루고, EU 시장에 배터리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규정을 따라야 함

   - 전주기 탄소발자국은 위임법률이 정한 최대값을 넘지 않아야 함

   - 재활용 원료 사용 보고 및 최소 재활용 원료 사용률을 규정함

 ㅇ (ISSB* ESG 공시기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후 관련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의 공시기준(IFRS S1, S2) 발표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 

IFRS재단** 산하에 설립된 위원회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 국제재무보고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 약 

146개국이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

   -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선 제시

   - (IFRS S2)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 

및 S1과 함께 적용되도록 고안

 ㅇ (IMO* 규제) ’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 (’30년까지 저·무탄소 연료 최소 5% 사용 등)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온실가스 집약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규제와 배출되는 온실

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 조치 예정

   - CII(탄소집약도지수), EEXI(현존선박에너지효율지수), EEDI(신조선에너지

효율지수) 등 선박의 탄소 배출량 관리를 통한 규제 시행 중

 ㅇ (미국 청정경쟁법안(CCA*)) 탄소 국경 조정 법안 발의(’23.12.)
   * Clean Competition Act

   - 에너지 집약 산업(정유,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유리, 제지 등)에 적용

   - ’25년부터 55달러/톤(매년 인상) 부과, 탄소 집약도 기준은 매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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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적용 시사점

 ㅇ 미국, EU 등을 을 중심으로 CCU와 관련한 주요 정책 및 제도현

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R&D 및 설비 운영에 대한 투자 지원, 

탄소가격제 및 수요측면 정책, CCU 특화시장 또는 규제 등 다양

한 측면에서 산업 활성화 정책 확대 중

 ㅇ 한편, IEA는 CCUS 기술개발 단계에 따라 효과적으로 적용가능한 

정책을 아래와 같이 구별하고 있음. 

< 기술개발단계에 따른 CCUS 정책수단(IEA) >

 

 ㅇ 국내에서 추진 중인 주요 기술·제품의 기술개발 단계를 고려해

볼 때 국내 대표 CCU 기술의 경우 Large Prototype ~ 

Demonstration 단계로 볼 수 있으며, 

   - 해당 단계에서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R&D 지원, 설비비 및 운영

비 지원, 탄소가격제 등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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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R&D 지원 측면에서, CCU 기술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준

에 도달하기 위하여 대규모 실증 R&D에 대한 투자가 필요

   - 이를 위하여 기술고도화 전략 등을 통해 마련된 기준 등을 고려

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경제적으로 타당한 CCU 기술을 선

별하여 집중 투자 필요

   - CCU 기술에 대한 투자원칙 및 평가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

으며, 투자 원칙 확립과 함께 미국의 GREET 모델과 같이 객관

적이며 비교가능한 감축량 및 경제성 평가 체계도 필요한 시점  

 ㅇ 또한, R&D 투자 확대와 함께 CCU 설비 구축·운영과 연계된 설

비비·운영비 지원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

   - 다수의 국내기업들도 설비비·운영비 등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 

   - 따라서, 미국 45Q Tax Credit과 같은 형태의 직접적인 투자 보

조 정책의 도입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 필요  

   - 미국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 기여 수준에 따른 합리적인 투자 지

원이 필요하며, R&D 지원 정책과 유사하게 투명하고 신뢰할만

한 감축량 평가 기반이 우선적으로 조성될 필요 있음.

 ㅇ 탄소가격제의 경우, 국내 배출권거래제 가격이 CCU 기술 도입의 

충분한 동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로, 국내 배출권거래제 가

격 정상화와 함께 추가적인 CCU 특화시장이 필요 

   - EU 및 국제기구 등에서 제시된 재생연료 사용 의무화 제도는 

국내 관련 기업들의 CCU 기술에 대한 관심 및 투자를 촉발

   -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

의 CCU 특화시장의 도입을 고려가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공공 

영역에서의 CCU 제품 도입 활용을 추진해 볼 수 있음



- 38 -

3.2 CCUS 산업 특수분류체계 개발

 추진 개요 

1. 추진 배경

□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 강화로 이산화탄소 多배출 산업의 경쟁력 확

보 및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써 CCUS 기술* 수요 증대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발전 및 산업
공정 등에서 배출된 CO2를 심부지층에 안전하게 저장하거나 전환·활용하는 기술

 ㅇ (해외) 미국, EU 등 주요국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전략수단으로 CCUS 기술을 제시하였으며,

- 탈탄소 공정전환 및 저장소 확보를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과 세

제·금융지원 등 CCUS 산업 대상 전주기적 지원정책 수행 중

n Fit-for-55 법안에 따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FuelEU Maritime, ReFuelEU 
Aviation 등을 도입하여 수입 제품의 탄소량 규제, 해운/항공분야 저탄소 연료사용 규제 등 
강화

n EU 택소노미(‘20), EU Net Zero Industry Act(‘23)를 통한 지원 및 사용 의무를 포함
한 감축 지원 강화

n 청정경쟁법안(CCA)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등 12개 수입품에 대하여 탄소 1톤당 55달러씩 
관세 부과 

n IRA에 따라 CCU(탄소활용) $60/톤, DACCU(직접대기탄소포집활용) $130/톤, CO2 배출 
4kg 이하의 수소 $0.6~3/kg H2 등 세액공제 실시 

<주요국 환경 규제·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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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내)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 수단으로서 CCUS 기술을 제안하고, 

CCUS 기술 확보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24.2)됨에 따라 CCUS 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12 (2050 탄소중립 선언) 발전 및 산업부문 핵심 탄소중립 수단으로 CCUS 기술 제시

’21.03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탄소중립 10대 기술 전략에 CCUS 기술 포함

’21.06 (CCU 기술혁신 로드맵) 59개 중점 기술 및 10대 상용화 제품군 선정

’21.10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50 CCUS 부문 55.1~84.6백만톤 감축 기여 제시

’23.04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30 CCUS 감축목표 1,120만톤 확정
’23.12 (CCU 기술고도화 전략) 2030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실증 및 기술고도화 방안 제시
’24.02 (CCUS법)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 전주기 산업 기초기반 마련

< 국내 CCUS 정책 추진 현황 >

2. 특수분류체계 개발 필요성

□ (통계작성 측면) CCUS 기술의 통계기반 구축, 공공 모니터링 체

계 구축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산업 관련 통계자료 작성 필요

 ㅇ CCUS의 효과적인 관리와 개선에 필요한 통계 기반 구축 필요

- CCUS 산업은 CO2 처리 기반의 산업으로, 산출물 중심 현행 분

류체계에서는 CCUS 가치사슬 전반적인 산업 분석에 한계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03호, 2024. 2. 6., 제정]

       제1장 총칙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
등”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관리와 개선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감축 산정방법과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5조(공공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저장
사업자의 모니터링계획과 별도로 포집등에 관한 공공 모니터링(이하 “공공모니터링”이라 한다)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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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활용 측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산업의 육성과 기

업의 산업단지 입주 판단 기준의 기반으로 활용 

 ㅇ (기본계획 등) CCUS 통합법 제5, 6조에 따른 CCUS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CCUS 산업 관련 분류체계 필요

    * (내용예시) 포집 이산화탄소 수급 현황, 국내외 CCU 산업 동향·전망, CCU 산업 

관련 사업체 현황, CCU 제품 생산 규모 등

 ㅇ (산업단지 입주) 탄소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입주 허용 

업종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CCUS 산업 지원체계로 활용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03호, 2024. 2. 6., 제정]

    제2장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정부는 포집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포집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포집등에 관한 국내외 동향과 기술적ㆍ산업적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
  3. 포집등의 기술연구ㆍ개발ㆍ사업화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포집등의 시설에 대한 투자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6. 포집등에 관한 기술ㆍ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제6조(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34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
한 이산화탄소의 활용 기술 및 제품의 개발 촉진과 사업화를 위하여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기
술 및 제품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다.
제35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산화탄소의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
인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총 매출액 중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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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경과

□ (’22.9, 산업부) 표준산업분류체계 제11차 개정안 화학분야 신규 수

요 제출 

 ㅇ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을 ①석유 기반, ②화학적 재활용, 

③바이오매스, ④CCUS 기반 제조업 4가지로 세분화

<관련 보도자료, ‘22.9.19(산업부)>

□ (’23.6.9, 과기정통부·산업부) CCUS 기업·기관 대상 수요조사*를 

토대로 표준산업분류 체계 개정 요청

    * CCUS 관련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CCUS 특수분류코드 신설 필요성 확인 

및 분류(안) 설문조사 취합(한국 CCUS 추진단, ‘23.5)

→ ①산업 초기단계로 산업이 구조화되지 않은 점, ②산업 규모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불수용(통계청,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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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과기정통부) CCUS 산업 특수분류 개발수요 제출

 ㅇ 산업 특수분류 개발수요 제출기관 업무협의회 참석

(과기정통부, 한국화학연구원, ’24.3.27)

□ (‘24.5, 통계청) 경제분류자문위원회 개최

 ㅇ CCUS 특수분류체계 개발계획(안) 심의 및 자문 

(과기정통부, 산업부, 한국화학연구원, 한국 CCUS 추진단 참석, ’24.5.21)

- CCUS 특수분류체계 개발 승인

□ (~‘24.6) CCUS 산업 특수분류 개발

 ㅇ CCUS 특수분류체계 1차 자문위원회 개최

(한국화학연구원, 한국 CCUS 추진단 공동 개최, ’24.5.2)

- CCUS 산업 분류 기준, 범위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CCUS

산업 특수분류체계(안) 초안 수정·보완

 ㅇ CCUS 특수분류체계 2차 자문위원회 개최

(한국화학연구원, 한국 CCUS 추진단 공동 개최, ’24.6.20)

- CCUS 산업 특수분류체계 수정(안) 검토, 정의서 및 표준산업분

류 연계표 초안 논의 등

< CCUS 산업 특수분류체계 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명단 >

성함 소속

포집 이동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CCS 연구단)
유정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CCS 연구단)

수송 강관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서유택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저장 김병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저지질에너지연구본부)
이영수 전북대학교 (자원공학과)

활용 이승우 한국지질자원연구원(기후변화대응 연구본부)
장태선 한국화학연구원 (CO2에너지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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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범위 및 구조 

□ (정의) CCUS 통합법 상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 산업활동

➊ (CO2 포집)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해 용기나 시설에 모으는 산업

< CO2 포집 기술 개념도 >

➋ (CO2 수송)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국내외 저장·활용하기 위하여 선박 등 

정해진 수단을 이용하여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시설로 이동하는 산업

➌ (CO2 저장) 포집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국내외 육상 또는 해양지중에 주입하여 영구 격리시키는 산업

< CO2 저장 기술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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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CO2 활용) 이산화탄소를 경제적으로 유용한 물질로 전환한 후 

이용하거나 이산화탄소 포함한 배출가스를 직접 이용하는 산업

< CO2 화학전환 기술 개념도 >

< CO2 생물전환 기술 개념도 >

< CO2 광물탄산화 기술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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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CO2 포집·수송·저장·활용 등과 관련한 핵심산업 및 관련 

건설·제조업, 유통업, 평가·안전·서비스업 등 전·후방산업 포괄

❍ (핵심사업) 이산화탄소 포집·운송·저장·활용 산업 

❍ (후방산업) CCUS 핵심 산업별 건설업,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등 

❍ (전방산업) 유통업, 인허가·환경성 평가 등을 포함한 서비스업

2. 분류 구조

□ CCUS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산화탄소 처리 프로세스에 맞춰 

분류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대분류(4)-중분류(21)-소분류(48)-세분

류(89) 4개 계층구조로 구성

 ❍ (대분류) CCUS 통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처리 핵심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대분류 마련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 등 4개 대분류 

 ❍ (중분류) CCUS 산업활동별 특징을 고려하여 핵심산업 및 핵심산

업과 연관된 전·후방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중분류 도출 

    ※ (예시) 대분류: 포집 → 중분류: 포집업(핵심산업), 포집건설업, 포집소재·부품·장

비제조업(후방산업), 포집서비스업, 포집 이산화탄소 유통업(전방산업)

 ❍ (소분류) 구체적인 산업활동 수단 등으로 세분화 

    ※ (예시) 중분류: 이산화탄소 운송업 → 소분류: 도로/해상/철도/파이프라인 운송업 등

 ❍ (세분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프로세스 또는 산출물 등을 

중심으로 세분류체계 마련

    ※ (예시) 소분류: 이산화탄소 활용 소재 제조업 → 세분류: 중간물질분리소재제조업

/활용촉매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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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활용계획 

1. 통계 활용

□ CCUS 통합법에 근거하여 CO2 포집·수송·저장·활용 산업통계 작

성 및 공공 모니터링 계획·운영 등에 활용

□ CCUS 산업의 실태조사, 산업 동향 통계 등 관련 국가 기본통계 개

발·조정 및 승인 업무에 적용

❍ 신사업 육성을 위한 산업투자 및 성과 확인 등 통계 활용

❍ CCUS 산업 동향분석, 기본통계와의 정합성 연구를 통한 개발·조정 등

2. 정책 활용 

□ CCUS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분류체계로 활용

❍ CCUS 법·제도 등 정책 파급효과 연관분석, 관련 정책성과 분석 

및 평가 등에 활용

□ CCUS 산업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등을 위한 분류체계로 활용

❍ CCUS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및 온실가스 배출권 등과 

관련한 탄소중립 관련 제도 개선 등에 활용

3. 연구 활용

□ CCUS 산업분류 기준 마련으로 국내 탄소중립 정책·제도 연구에 활용

❍ K-택소노미, 녹색금융, 기업 ESG 경영 등 기타 연관 분야에서 

CCUS 산업활동의 대상 및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연구에 활용

❍ CCUS 산업 기준 분류 제공으로 국내외 관련 연구과제 간 비교성 및 

일관성 제고, 대상 범위 확대 등 활성화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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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체계(안) 

코드 코드 명칭 코드 코드 명칭
1 이산화탄소 포집 2 이산화탄소 수송
 11 이산화탄소 포집업  21 이산화탄소 운송업
  111 이산화탄소 포집업   211 이산화탄소 도로 운송업
   1111 연소 배가스 포집    2211 이산화탄소 도로 운송업
   1112 산업 공정가스 포집   212 이산화탄소 해상 운송업
   1113 바이오·매립지가스 포집    2121 이산화탄소 외항 화물 운송업
   1114 연소 중 CO2 원천 분리    2122 이산화탄소 내항 화물 운송업
   1115 공기중·저농도 CO2 포집   213 이산화탄소 철도 운반업
  112 포집 이산화탄소 처리업    2131 이산화탄소 철도 운반업
   1121 포집 이산화탄소 처리업   214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 운송업

   2141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 운송업
 12 이산화탄소 포집 건설업   215 이산화탄소 보관업
  121 시설 건설업    2151 이산화탄소 보관업
   1211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212 플랜트 설계업  22 이산화탄소 운송 건설업
   1213 환경설비‧지반조성 건설업   221 시설 건설업
   1214 플랜트 건설업    2211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215 배관 및 시설 공사업    2212 플랜트 설계업
  122 포집 특수 건설업    2213 환경설비‧지반조성 건설업
   1221 특수 포집 설비 설계업    2214 플랜트 건설업
   1222 특수 포집 설비 건설업    2215 배관 및 시설 공사업

  222 운송특수건설업
 13 이산화탄소 포집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2221 이산화탄소 육상 배관 건설업
  131 포집 관련 소재 제조업    2222 이산화탄소 해저 배관 건설업
   1311 포집 소재 제조업    2223 이산화탄소 터미널 건설업
   1312 기타 포집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132 포집 관련 부품 제조업  23 이산화탄소 운송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1321 액체펌프 및 압축기 등 제조업   231 이산화탄소 운송 소재 제조업
   1322 기체펌프 및 압축기 등 제조업    2311 이산화탄소 운송 소재 제조업
   1323 배관 및 밸브 제조업   232 이산화탄소 운송 부품 제조업
   1324 유압기기 제조업    2321 이산화탄소 운송 부품 제조업
   1325 측정 기기 제조업   233 이산화탄소 운송 장비 제조업
   1326 열교환기 제조업    2331 이산화탄소 운송 장비 제조업
   1327 필터 제조업   234 이산화탄소 선박 건조업
  133 포집 관련 부품 제조업    2341 이산화탄소 선박 건조업
   1331 컬럼 및 내부구조물 제조업
   1332 포집 분리막 제조업  24 이산화탄소 운송 서비스업
   1333 포집설비용 반응기 및 용기 제조업   241 수송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2411 수송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14 이산화탄소 유통업   242 이산화탄소 운송 점검·유지보수 서비스업
  141 포집 이산화탄소 판매업    2421 이산화탄소 운송 점검·유지보수 서비스업
   1411 포집 이산화탄소 판매업   243 이산화탄소 운송 안전관리 서비스업

   2431 이산화탄소 운송 안전관리 서비스업
 15 이산화탄소 포집 서비스업   244 수송 관련 연구개발서비스업
  151 포집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2441 수송 관련 연구개발서비스업
   1511 포집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152 포집 관련 연구개발서비스업
   1521 포집 관련 연구개발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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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코드 명칭 코드 코드 명칭
3 이산화탄소 저장
 31 이산화탄소 저장소 선정업  35 이산화탄소 저장소 모니터링업
  311 저장소 지질 조사업   351 저장소 모니터링 장비 제조·서비스업
   3111 저장소 지질 조사업    3511 모니터링 계측장비 제조업
  312 저장소 탐사업    3512 모니터링 계측장비 설치업
   3121 육상저장소 탐사업   352 이산화탄소 저장 모니터링 분석업
   3122 해상저장소 탐사업    3521 저장소 모니터링 탐사·분석업

   3522 저장소 누출관리 서비스업
 32 이산화탄소 저장소 건설업
  321 저장소 시설 건설업  36 이산화탄소 저장소 폐쇄업
   3211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61 저장소 건설물 및 장비 해체 공사업
   3212 플랜트 설계업    3611 저장소 건설물 및 장비 해체 공사업
   3213 환경설비‧지반조성 건설업   362 저장소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214 플랜트 건설업    3621 저장소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215 배관 및 시설 공사업
  322 주입/관측정 시추업  37 이산화탄소 저장 서비스업
   3221 육상 주입/관측정 시추업   371 저장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3222 해상 주입/관측정 시추업    3711 저장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323 저장 특수 건설업    3712 모니터링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3231 육상 저장소 지하공간 공사업   372 저장 관련 연구개발서비스업
   3232 해양 저장소 수중 공사업    3721 저장 관련 연구개발서비스업

   3722 모니터링 관련 연구개발서비스업
 33 이산화탄소 저장 부품·장비 제조업
  331 이산화탄소 저장관련 취급기기 제조업
   3311 주입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3312 이산화탄소 취급용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3313 이산화탄소 취급기기용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3314 이산화탄소 취급기기용 유압기기 제조업

 34 이산화탄소 저장소 주입운영업
  341 육상 이산화탄소 주입운영업
   3411 탄산광물 슬러리 주입업
   3412 육상 이산화탄소 주입업
  342 해상 이산화탄소 주입운영업
   3421 해상 이산화탄소 주입업
  343 저장소 시설 유지관리업
   3431 저장소 시설 안전진단업
   3432 저장소 유지·관리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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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코드 명칭 코드 코드 명칭
4 이산화탄소 활용
 41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제조업  45 이산화탄소 활용 서비스업
  411 무기물질 및 유기물질 제품 제조업   451 활용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4111 연료·원료 제품 제조업    4511 활용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4112 무기화합물 제품 제조업    4512 활용 관련 시험, 검사, 분석업
   411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452 이산화탄소 활용 관련 연구개발업 
   4114 시멘트·콘크리트 2차 제품 제조업    4521 이산화탄소 활용 관련 연구개발업
   4115 바이오매스 제품 제조업
   4116 기타 무기물질 및 유기물질 제품 제조업
  412 기타 소재 및 화학제품 제조업
   4121 기타 소재 및 화학제품 제조업

 42 이산화탄소 활용 건설업
  421 시설 건설업
   4211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212 플랜트 설계업
   4213 환경설비·지반조성 건설업
   4214 플랜트 건설업
   4215 배관 및 시설 공사업

 43 이산화탄소 활용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431 활용 소재 제조업
   4311 중간물질 분리 소재 제조업
   4312 활용 촉매 제조업
  432 활용 부품 제조업
   4321 활용 부품 제조업
  433 활용 장비 제조업
   4331 활용 반응기 제조업
   4332 활용 분리장비 제조업
   4333 활용 공정시스템 제조업 

 44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유통업
  441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유통업
   4411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유통업

※ 특수분류체계 정의서 및 표준산업분류 연계표 초안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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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내 관련제도 현황 및 개선사항 발굴

 K-택소노미

□ 개요

 ㅇ (정의)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 및 기준 제시를 통해 녹색 

자금이 녹색프로젝트나 녹색기술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침서

 ㅇ (원칙) 녹색경제활동은 아래 3가지 원칙 준수

   - (원칙 1)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 (SC; Substantial contribution)

   * 6대 환경목표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

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 (원칙 2)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음 (DNSH; Do No Significant Harm)

   - (원칙 3)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음 (MS; Minimum Safeguards)

 ㅇ (구성)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성

   - (녹색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로 구분되며, 총 67개 경제활동(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으로 구성

   - (전환부문) 탄소중립이라는 최종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

   *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7개 경제활동(블루수소 

제조, LNG 발전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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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axonomy CCUS 관련 경제활동

 ㅇ (CCU) 별도 경제활동으로 분류되지 않고, RD&D 핵심기술에 포함

< CCU 경제활동 >

 ㅇ (CCS) 온실가스 감축기술로 인정되어, 전후방 산업영역까지 녹색

경제활동으로 분류

< CCS 경제활동 >

분야 경제활동 설명

제1절 녹색부문: 1. 온실가스 감축

이산화

탄 소 

포집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이산화탄소의 포집, 처리, 

영구격리 및 활용을 위한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는 활동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 격리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처리 

또는 영구격리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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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axonomy 개정 일정

 ㅇ (개정주기) 원칙적으로 3년에 1회

   - (’24년 개정계획) 4대 환경목표(물,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경제활동 추가 및 고도화로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5년 개정계획)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전체 개정

< K-Taxonomy 개정계획 >

□ K-택소노미 CCU 관련 개선 방안 

 ㅇ (현황) K-Taxonomy 목적*에는 부합하나, CCU의 온실감축 가능성 

등이 불명확하여 별도 경제활동이 아닌 RD&D에 포함

   *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 친환경 제품, 정책 등을 위해 활용가

능한 자금흐름(채권, 대출 등)을 활성화할 녹색금융 제도의 개발·도입을 위

해 녹색경제활동을 판단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을 마련

 ㅇ (개선 방안) 감축이 확인된 CCU 기술이 K-택소노미 분류체계 내 

별도에 경제활동으로 구별 포함될 수 있도록 향후 개정 추진

   - NDC* 기여 및 CCU 산업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K-Taxonomy 

추진배경 논리와 일치된 의견으로 독립적인 경제활동 추가 요청

   * 2030 NDC 목표 CCUS 부문: 1,120만톤

   ** CCU 관련 친환경 연·원료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 시장선도를 위한 

금융지원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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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내 CCU 인

증제도 설계 및 감축량 평가 표준화 등을 통하여 감축유효성 및 

녹색분류체계 해당 여부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

< EU Taxonomy 내 CCUS 경제활동 분류 >

  ㅇ 분류 Water, sewerage, waste and remediation (including carbon capture and 

storage) 내, CCS 포함: CCS는 수십년 동안 운영된 경제활동이자 입증된 프로

세스로서 EU 택소노미에 포함

  ㅇ 현재 분류체계에서는 CCU 기술은 제외되어 있으며, TEG(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기술전문가 그룹)에서 평가할 수 없음을 명시. 

지속 가능 금융 플랫폼에서 향후 고려 예정

  ㅇ CO2 Value Europe에서는 유럽 위원회 협의에 EU 택소노미에 CCU의 독립적인 

지속가능 활동으로 인정하고, 다른 경제활동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하는데 기여

함을 인정하도록 제안 중 (’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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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거래제

□ 개요

 ㅇ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

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

업장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잉여분 또는 부족

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ㅇ (법적 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배출량 산정 절차 및 CCU 관련 조항

 ㅇ (산정 절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

한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음

   - (조직경계 설정) 사업장의 부지 경계 식별

   - (배출활동의 확인·구분) 산정 대상이 되는 배출 활동에 따라 사

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활동 및 배출시설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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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량 산정방법론 선택) 배출활동과 시설규모에 따른 최소산정

등급을 고려하여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선택

   - (배출량 산정)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배출활동 별 세부 산정 

방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 (명세서 작성·보고)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명세서 작성

 ㅇ (CCU 관련 조항) 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면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동’

카테고리 추가

   - 포집된 이산화탄소가 이동되어 순수한 물질로 사용되거나 생산

품, 원료로 사용 또는 결합되는 경우를 보고하는 활동으로 이동

량만큼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

감되며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 내부에서 사용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 (별표 6, 41번 항목)

   -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하나 이상의 다른 설비나 전용 파이프라인

을 통하여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로 이동되어야 함

   - 이동한 이산화탄소가 순수한 물질로 사용되거나 생산품, 원료로 

사용 또는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CO2 사용시설은 1) 탄산 음료용 CO2 사용, 2) 드라이아이스용 

CO2 사용, 3) 소화, 냉매 및 실험실 가스용 CO2 사용, 4) 곡물 

살충용 CO2 사용, 5) 식품, 화학 산업에서 용매용 CO2 사용, 6) 

화학, 제지, 건설, 시멘트 산업에서 제품 및 원료용 CO2 사용, 

7) 반도체/디스플레이/PV 생산 부문에서의 CO2 사용(2021년 추

가), 8) 용접용 CO2 사용(2023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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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배출량 산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수준은 Tier1으로 이산화탄

소판매량과 순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정됨

□ 배출권 거래제 CCU 관련 개선 방안

 ㅇ (감축 혜택) 포집 설비를 운영하는 대규모 배출시설(기업)에 한해, 

저장 및 활용 등이 증명된 CO2 포집량에 대한 감축을 인정

   - 활용 기업에 대한 감축 크레딧 미인정하는 구조로, CCU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 기업에 대한 감축혜택이 고려되

어야할 필요 있음. 

   -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이중산정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포집기업의 포집 활동에 따른 탄소배출권이 인정될 경우, 해당 

포집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활용하는 활용기업에게 탄소배출권

을 동일하게 인정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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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기준 정부 차원에서 포집 및 활용 기업 간의 일괄적인 탄

소배출권 분배 지침 등이 마련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이에 

따라 확보된 배출권은 포집기업과 활용기업 간의 개별 계약

(MOU)에 따라 양 사에 배분하는 방법 가능

   - 또는 포집기업의 배출권을 확보하고, 확보된 배출권 이익의 일정 부

분을 포집 이산화탄소 판매(제공) 금액에 포함하여 활용기업과 계약

을 맺는 형태 등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감축 혜택을 확보할 

수 있음.

 

 ㅇ (감축 인정) 현재 포집된 이산화탄소가 순수한 물질로 사용되거나 

생산품, 원료로 사용 또는 결합되는 경우, CO2 포집량에 대한 감

축을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음

   - 국내 제도는 제품에 이산화탄소를 영구적 또는 장기적으로 포함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 즉, 규제대상 기업이 사업장 외부에서 이산화탄소를 재사용하거

나 이전하는 경우 감축을 인정하고 있음

   - 이 경우, 제품 중 일부는 궁극적으로 사용 중 또는 수명종료 단

계에서 사용된 이산화탄소가 재배출되며, 국가 관점에서 순감축

으로 작동하지 않을 요인 존재

   - 이와 같은 인정은 CCU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으므로, 국가 측면에서 실제적인 순감

축이 유도될 수 있는 방향으로 CCU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 있음. 

   - 실제적인 사례로, 2023년 1월부터 유효한 ETU ETS의 MRV 규정

에서는 이산화탄소를 결합하는 침전 탄산칼슘의 경우에만 C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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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가 제품에 영구적으로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정상적인 

사용 및 폐기 시 대기로 유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CCU 조

항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

   * 사용중 연소되어 이산화탄소를 재방출하는 합성연료, 분해 또는 폐기물 소

각시 이산화탄소를 방출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 등은 제외

   - 현재 ETS 및 CCUS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사항은 초기 단

계로, 전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26개 배출권거래제 중 5개 국

가에서만 관련조항이 존재하며 2개 국가(EU ETS 및 영국 ETS)

에서만 관련 세부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따라서, 향후 국제사회 동향 및 해외 제도 운영지침등을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하며 CCUS 관련 조항에 대한 보수적 관점을 유지

하면서 현 조항에 대한 개정을 검토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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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수소 인증제

□ 개요

 ㅇ 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제도

 ㅇ (법적 근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청정수소의 정의(제2조), 인증기준/절차/행·재정적 지원/인증표

시/인증취소/인증기준 유지 점검 등(제25조의2), 인증기관 지정

(제25조의4), 생산·수입·판매량 신고(제25조의 3), 판매·사용 

의무(제25조의5), 수소발전량 구매(제25조의6) 등

□ 청정수소 인증기준 및 배출량 산정원칙

 ㅇ (인증기준) 수소 생산을 위한 원료조달부터 수소 생산 시설에서의 

출하지점(Well-to-Gate)까지를 기준으로 수소 1kg 생산당 온실가스 

배출량 4kgCO2e 이하

   - 단계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해 인증 등급 구분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배출량 0~0.1 
kgCO2e/KgH2

0.1~1 
kgCO2e/KgH2

1~2 
kgCO2e/KgH2

2~4 
kgCO2e/KgH2

   - (생산경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경로로 한정

   ※ 수전해 수소와 블루수소에 대해 배출량 산정툴 제공, 바이오수소의 경우, 

수소생산 외 다른 활용 방안이 없는 경우에 한해 타당성 인정

   - (순도) 99% 이상 (순도 99% 미만의 수소는 보정식을 활용하여 배출량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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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량 제외) ①선박운송 과정의 배출량은 한시적 제외, ②폐열 

등 에너지는 타당성 검토 후 배출량 제외, ③수송을 위한 가압 

고정 배출량, 설비제조 관련 배출량 등 수소생산과 직접적 상관이 

없는 활동은 배출량 제외

   - (수소화합물) 수소화합물량을 저위발열량 기준으로 환산하여 

수소량으로 적용

 ㅇ (배출량 산정) 연·원료 조달, 수소생산 공정 및 탈루성 배출량에서 

CCS에 따른 감축량을 차감하여 산정

< 청정수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식 >

   ※ 원료공급(Efeedstock supply): 원료의 추출(채굴), 정제, 전처리 저장 및 운송 등으로 인

해 발생하는 상위흐름(upstream) 온실가스 배출

   ※ 공정연료(Eenergy supply): 세부 공정들에 투입되는 전기, 외부 열(스팀), 기체/액체/고체연

료를 총칭하는 공정 연료공급에 의한 간접 배출량

   ※ 주요 투입 물질(Einput materials): 앞선 원료 및 공정 연료에서 다룬 물질들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목적이 아닌 투입 물질들을 대상(용수, 소금, 화학물

질, 이산화탄소 흡착제 등)

   ※ 수소 생산 공정(Eprocess, Efugitive non-CO2): 원료의 수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 배출량, 과정 연료의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탈루성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량 등

   ※ 탄소 함유 부산물 시스템 확장(EC-credit, EC-tracking): 해당 부산물의 판매로 인해 대체

되는 기존 공정의 환경 부하 저감효과를 수소 제품에 크레딧 부여(증빙), 해당 부산물

에 함유된 탄소가 최종 사용 및 폐기 단계에서 이산화탄소로 전환되어 대기 배출

되는 배출량 부여

   ※ 탄소 미함유 부산물 에너지 기반 할당(AF): 모든 판매된 탄소 미함유 부산물의 저위발

열량에 기반한 에너지 할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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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산화탄소 포집, 운송 및 저장(ECCS process, ECO2 sequestrated): 수소 생산경로에서 발

생하는 이산화탄소의 포집, 운송 및 저장 공정 단계에서의 직접 및 간접 배출량

의 총합

       (차감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 저장량은 해당 수소 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지질학적 저장소에 영구적으로 저장되거나 혹은 이에 준하는 형태로 탄소

를 고착화 할 수 있는 석유회수증진 기술 등을 통해 활용 및 저장된 이산화탄소 저장량만

을 인정함)

   ※ 수소 순도 보정(Epurification, PF): 수소 제품이 수소 순도 조건(99% 이상)을 만족하지 못할시, 

불순물에 포함된 탄소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하여 배출량에 포함하고, 단위 질량의 수소 제품 

내 불순물에 의해 줄어든 순수 수소량 당으로 배출량을 보정하기 위해 상위흐름 배출량 보정

계수(PF) 적용

□ 청정수소 인증 추진체계 및 인증 절차

 ㅇ (인증 추진체계)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해 상호 보완적 역할을 부여하되, 수평·독립적으로 운영

   - 인증운영기관은 전반적인 제도 운영·관리, 인증시험평가기관은 

기술적 검증 및 현장심사 등 수행

   - 청정수소 수급관리 및 역량 확보를 위해 인증운영기관은 에너지

경제연구원으로 단수 지정

   - 다양한 생산경로별 원활한 검증·평가를 위해 인증시험평가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복수 지정

 ㅇ (인증 절차) ①설비확인 신청 접수 및 서류심사(운영기관) → ②

설비심사, 기술검증 및 결과보고서 작성(평가기관) → ③결과보고서 

검토 및 인증심의위원회 개최(운영기관) → ④인증결과 통보·인증서 

발급(운영기관) → ⑤사후 점검·관리(운영기관·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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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수소 인증 추진체계 및 절차 >

   - 현장 설비심사를 통해 청정수소 설비확인서 발급

   - 설비확인서를 발급 받은자가 물량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서 발급 

신청

   - 설비확인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현장 데이터(운전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사

   - 인증운영기관이 개최·운영하는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현장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여부 최종 결정

   - 인증기준 유지 여부, 신고된 내용과 실제 생산현황의 일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점검(연 1회 이상)

□ 인증 연계 지원방안

 ㅇ 청정수소 발전입찰시장(CHPS) 운영을 통한 발전부문 발전단가 보전

 ㅇ 수소 판매량·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의 판매·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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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수소 인증제 내 CCU 관련 개선 방안

 ㅇ (현황) 수소 탄소배출량 산정 시, 연·원료 조달, 수소생산 공정 

및 탈루성 배출량에서 CCS에 따른 감축량을 차감하여 산정

   - 출하지점을 넘어가는 공간에서의 CO2 운송·저장 활동으로 인

한 배출 포함

   - CCU 등의 활동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에 따른 감축량 차감 등

은 현 제도 내에서 불인정

   * 대다수의 CCU 제품의 경우, 제품 사용 혹은 폐기 단계에서 온실가스가 배

출되며, CCU 제품의 감축효과는 상용공정을 통해 생산된 동일 제품의 배

출량의 상쇄를 통해 유발됨

 ㅇ (개선방안) 반영구적으로 저장·처리가능한 CCU 기술에 한정하여 

감축량 차감이 가능하도록 산정식에 반영하는 방안 고려 가능 

   ※ (예시) 포집 이산화탄소 주입 이산화탄소 양생 콘크리트, 광물탄산화 기술

이 적용된 건설소재, 포집 이산화탄소 기반 플라스틱 제품 등 100년 이내

이산화탄소의 재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CCU 제품군 

   - CCS와 동일한 기준으로, 출하지점을 넘어가는 공간에서의 CO2 

운송·활용 활동으로 인한 배출 포함하는 방식 적용

   - ① 반영구적인 저장으로 인식 가능한 CCU 기술경로만 그 대상

으로 한정하되, 청정수소 배출량 산정 시 추가적인 CCU 활동에 

따른 Cradle-to-gate까지의 배출을 포함하는 방식을 적용하거나, 

② 모든 CCU 기술 경로를 그 대상 경로로 포함시키되, 청정수

소 배출량 산정시 추가적인 CCU 활동 및 CCU 제품 사용에 따

른 Cradle-to-grave 범위까지의 배출을 모두 포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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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US 등 순환경제 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방안

□ (이슈) 탄산화물 제조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류되는 등 CCUS 

관련 기업 산업단지 입주에 행정 불편 발생*

    * 「尹 “킬러규제 철폐” 외쳤지만 탄소포집은 산단 입주도 막혀」 (매일경제 

2023.07.05. 기사)

 ㅇ CCUS는 별도의 업종 분류가 애매한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산업단

지 입주가 어려운 상황

□ (추진현황) 산업부 및 관계기관, 통계청 등과의 논의를 통해 현황 

파악 및 개선점 등을 논의

 ① (CCUS 통합법) CCUS 통합법 제정에 따라 포집 이산화탄소 및 이

를 활용하여 생산한 물질 또는 물건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

기물에서 제외

   -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에서 제외 

   - 다만, 동법에서는 포집한 이산화탄소에 폐기물을 혼합한 경우에

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

도록 하고 있어 해당 폐기물을 부원료로 활용하는 업종의 경우 

산단 입주의 제한 예상

 ② (특수분류체계) CCUS 산업분류가 모호하여 발생하는 산단 입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CCUS 산업 특수분류체계 제정 추진 

   - 특수분류체계 개발 추진(과기정통부·산업부)

   - 현재 화학연·한국 CCUS 추진단을 중심으로 CCUS 특수분류체

계(안)을 마련 중이며 향후 통계청 경제분류자문위원회 승인을 

통해 CCUS 특수분류체계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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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적 관점에서 CCUS 산업 특수분류체계가 마련될 경우, 

CCUS 특수분류체계 내 특정 업종을 산업단지 입주 허용 업종으

로 인정하여 애로사항 해소 가능 

 ③ (입주허용 업종 평가) 원료재생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허용 평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업종을 평가하고, 산업단지 입주를 허

용하는 방안을 모색 

   - (목적) 원료 재생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허용 업종 평가

   - (내용) 자원순환산업별 국내외 동향(시장규모, 규제현황 등) 파악,

자원순환산업 기반 저탄소산단 활성화 쟁점(인프라, 제도, 구조 등)

파악, 산업단지 입주업종 개선을 위한 업종별 평가 등을 추진

   - (추진현황) 관계기관 회의 개최를 통하여 평가 방안 논의

     ※ 일시: 2024.05.10., 관계기관: 화학연, CCUS 추진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산업연구원 등  

   -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CCUS 관련 산업-품목-폐기물 구조

핵심성장 순환경제 산업 순환경제 핵심 품목 주요 활용 폐기물
이산화탄소 포집업 포집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제조업
이산화탄소 원료 기반

화학제품, 연료, 
건설소재 등

(이산화탄소), 폐콘크리트 
또는 석탄재, 철강슬래그 등

   - 산단입주 허용업종 평가 지표 기준(안)

· (경제성) 순환경제 시장에서 선도산업으로서의 위상 정도

· (친환경성) 국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및 순환경제 구현 가능성,
환경 오염 가능성

· (공급망) 원료 공급망 안정 기여 정도 등

· (주민수용성) 관리 및 규제 운영평가 및 실제 주민(기업) 반응 등

· (안전성) 건강 위해성 및 화재 등 사고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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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원료재생업 산업단지 입주허용 업종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내용>

상위계층 하위계층 평가항목 설명

(1) 
경제성

(산업경쟁력) 산업경쟁력 확보 가능성(가격, 가격변동성, 품질)

(시장진입 규제 해소 필요성) 시장진입장벽이 되는 규제를 해소 필요성

(경제적 파급성) 경제적 파급효과(수출시장, 신규시장 구축, 전후방 파급 등)

(성장 잠재력) 세계 시장규모, 세계적 기업, 시장추이, 시장점유율 확대 추이 등

(선도성) 유망기업 보유 정도, 세계시장 점유 및 비교우위 확보 정도　

(2) 친환경성

(온실가스 감축 기여) 수요산업의 폐기물 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기여 정도, 연·원료 사용
량 감축 정도

(재생기술 성숙도) 재생(복원)기술 성숙정도(또는 순환가능성)

(친환경 목표 달성 가능성) 친환경 목표(규제목표) 달성(기여) 가능성, 친환경 규제 대응 역할 정도

(순환자원 인증 충족) 순환자원 인증 요건 충족 가능성(실효성)

(환경피해 가능성) (-지표) 공정과정에서 환경오염(폐수, 분진 등)　

(3) 
공급망

(안전망 구축 기여) 공급망 안정 기여정도(지정학적, 경제블록(연합), 수출규제 위험 회피정도), 
공급망 관리 품목에 포함될지 여부 등

(국내 공급 여력) 원료재생활동을 하는 생산기업수 및 생산규모 등의 정도

(수입의존도 해소 가능성) 　 수입의존도(내수대비 수입비중, 수입국가 집중 정도) 현황 및 해소 가
능성　

(4) 
주민수용성

(제도 운영 난이도) (-지표) 규정 및 제도 모니터링 및 관리 운영의 어려움 정도, 고충처리의 부담 정
도

(민원 가능성) (-지표) 악취 및 미관훼손 등 민원 발생 가능성

(5)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 (-지표) 폐기물 활용과정에서 독성 및 유해물질 배출가능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지표) 폭발 및 화재의 가능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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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CU 인증제도 설계 및 감축량 평가기반 조성

4.1 CCU 기술·제품 인증 하위법령 마련 

□ 법안 개요

 ㅇ (법안명)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ㅇ (제정 배경) ①CCUS 개별법 부재로 40여개 법을 준용해야 하는 

문제, ②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지원을 위해 CCUS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

 ㅇ (추진 경과)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제정 후 하위법령 제정 준비

< 추진 경과 및 계획 >

 ㅇ (구성) 총 9장 54개 조항

< 법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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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연관 핵심 조문 하위법령 수립 지원 

 개요

ㅇ CCUS 통합법 제정(’24.2)에 따른 CCU 산업 육성 분야의 하위법

령 개발 지원

- 과기정통부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제34조 CCU 기술·제품 

인증, 제35조 전문기업 확인 조항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안)
마련 

 추진 경과

ㅇ 산업부 하위법령 개발 과제 수행 연구진*과 사전 협의(‘24.2)

    * 연구책임자: 김동련 교수 (신안산대학교)

ㅇ 국내외 유사 법·제도* 검토 및 산업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제34조 및 제35조 하위법령 초안 마련(‘24.5)

    * (국내) 청정수소 인증제, 녹색 기술·제품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 (해외) 미

국 IRA 45Q Tax Credit, 유럽 재활용탄소(Recycled Carbon Fuel) 규정 등

ㅇ 산업부 하위법령 개발 과제 수행 연구진에 개발 초안 공유(‘24.5)

⇒ 인증 대상, 기준, 절차 등을 작성 초안에 일부 반영 

ㅇ (향후조치) 과기정통부 차원의 인증제도 설계·운영 기반 구축 연구

가 필요하며, 산업부와 추진 현황 공유 및 지속적인 협의 필수

 추진 내용

ㅇ CCUS 법안 내 과기부 역할이 명시된 조문 발췌 및 우선 검토

ㅇ 본 법안 내 조문 내용 및 유사 제도 하위법령 분석 등을 통하여 

해당 조문 하위법령 포함 사항 확인

ㅇ 유사 제도 및 규정 분석 등을 통하여 복수의 하위법령(안) 마련

ㅇ 관련 전문가 및 하위법령 개발과제 수행 연구진과의 논의 등을 

통하여 최종적인 하위법령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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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CCUS 법안 내 과기정통부 핵심 조문 검토

ㅇ 전체 법안을 검토한 결과, 정부 등으로 대변되는 관계 부처 역할

이 명시된 장은 제2장 포집 등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제6장 이

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제7장 이산

화탄소 포집 등 산업의 육성, 제8장 보칙 등임.

- 이 가운데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 역할이 명시된 조문은 제34조 

CCU 기술·제품 인증, 제35조 전문기업 확인 조항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 34조 및 제 35조를 중심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 CCUS 통합법 구성 >

      ※ 굵은 글씨체: 과기부 관련 장 표시

구분 관련 부처 비고

제1장 총칙 정의, 책무

제2장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산업부 등

제3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시설 등의 설치 산업부 등

제4장 이산화탄소 저장 후보지의 탐사ㆍ선정ㆍ폐쇄 등 산업부 등

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 산업부 등

제6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산업부 등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과기부, 산업부 등 인증, 전문기업

제8장 보칙 산업부 등

제9장 벌칙

<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

￭ 제34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한 이산화
탄소의 활용 기술 및 제품의 개발 촉진과 사업화를 위하여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대상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취소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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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34조 및 35조 하위법령 포함사항 확인

ㅇ (34조) CCUS 본 법안에서는 인증 기준·대상·절차 및 인증 취소

절치, 인증표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

- 유사 제도 본 법안 및 하위법령 분석 결과, 인증기관 지정 및 인

증 혜택에 관한 사항 규정

- CCU 인증의 경우, 법에 인증기관 지정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에 하위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

요 있음. 

    - 또한, 세부 인증제도 운영은 별도 고시로 제정 제안 필요

      ※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등 참고

    - 인증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금융지원 등의 혜택 또는 판매·사

용 의무 제안 등 필요

      ※ 화석연료 기반 제품과의 단가 차액 일부 지원 등

      ※ 청정수소의 경우, 기술개발, 설비투자, 유통·공급체계, 고용창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원

      ※ 수소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사용 의무화 (’27.5.31. 시행)

￭ 제35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산화탄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총 매출액 중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지원의 절차ㆍ방법,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확인서의 발급, 제4항에 따른 취

소 절차와 그 밖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및 취소를 위한 조사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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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법 CCUS법 시행령 CCUS법 시행규칙
인증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 인증 기준·대상·절차
- 인증 신청·취소
- 인증기관 지정
- 인증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금융지원 또는 판매·사용 의무화

- 인증표시
- 인증 및 점검 기록 작성·보관

전문기업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등

- 전문기업의 범위 (매출액 기준)

-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및 
지원절차

- 보조·융자의 절차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 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 전문기업 확인 취소

- 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 빨간 글씨체: 본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유사 인증제 등에서는 포함된 사항

ㅇ (35조) CCUS 본 법안에서는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

발에 대한 투자금액 비중, 확인 및 지원 절차·방법, 신청 및 확인

서 발급, 취소절차 및 그밖에 조사·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

    - 전문기업 요건에 R&D 투자금액 비중 외에도 매출액 등의 추

가 기준 제안 여부 검토 필요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보조·융자 절차·방법 제안 필요

      ※ 수소전문기업의 경우, ①기술개발, 장비 공동 사용, 우수기술 발굴, 사업화, 특화

단지 입주, 실증·검증, 국제협력·전시회, 전문가 파견, 지재권 등을 지원, ②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기술교류, 사업화, 판로, 지재권 등의 비용을 보조·융자

      ※ 석유대체연료의 경우, 정제·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이용/보급의 

확대, 원료 확보 등의 사업을 지원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혜택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안 검토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CCUS는 연구·인력개발비, 통합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 수소전문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의 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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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원에 수소전문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 추가 제안 검토 

필요

      *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 참고. CCU 인증제 성격 및 유사 규정례 검토 >

(성격) CCU 기술 및 제품 인증은 인증 및 인센티브 등을 통해 정책 방향으로의 참여를 유도하는 목적으
로 법정임의 제도 성격 (법정의무 x) 

(관련 법령) 대부분의 인증제 관련 법령에서는 인증제의 근거, 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 인증 절차, 인증 
기준, 인증의 표시, 인증 유지 및 취소, 인증 기간 및 사후 관리 등을 규정 

 - 한편 CCUS 법에서는 인증제의 근거(본법), 인증 기준·대상·절차 및 인증 표시 (시행령)에 관한 사항만
을 언급하고 있어 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인증 기간 및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한 조항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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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유사 인증제도 규정사례 분석  

  ➊ 청정수소 인증 제도 (산업부)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수소법)

수소법(5-10) 수소법 시행령 수소법 시행규칙 행정규칙(고시)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청정수소 정의
- 청정수소의 인증
- 청정수소 생산량 신고
- 청정수소인증기관 지정
-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

- 저탄소수소 및 저탄소 
수소화합물의 기준

- 인증기준 및 등급
- 인증절차
- 생산·사용자에 대한 지원
- 인증기준 유지 점검
- 생산·수입·판매 신고
- 인증기관 지정 

(인증운영기관, 
인증시험평가기관)**

- 인증신청서
- 인증서
- 인증의 표시
- 생산·수입·판매 신고
-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인증 및 점검 기록 

작성·보관

- 인증기관 지정·운영· 
지정서·지정유효기간·갱
신·관리·시정명령·지정취
소 등

- 청정수소 인증절차
(등급·기준, 배출량 
산정, 산정 시스템 
경계, 신청·심사·결정, 
인증서 발급·관리 등)

- 청정수소 설비확인 및 
인증의 사후관리

      * 청정수소 인증 기반구축 사업(’24~’26) 추진예정

      ** 인증운영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인증시험평가기관: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법에서 인증기관을 명시하였고, 인증 연계 지원방안도 명시

    - 세부 인증 내용은 고시로 운영

  ➋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 (환경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환경기술산업법(11-19)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환경기술산업법 시행규칙 행정규칙(고시)

- 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

- 인증신청·취소
- 인증심사원
- 인증수탁기관
- 국가 상호 인정
- 수수료
- 인증기준 개발 지원

-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 
선정·폐지

-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 인증업무 규정
- 인증취소 사유 및 공고
- 국가 상호 인정 지원
- 수수료 사용용도 및 

징수기준

- 인증기관 지정절차
- 환경성에 관한 정보
- 인증기관 지정 공고
-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 

선정 제안
- 인증신청 서류
- 심사원 교육 및 

인증심사원증
- 표시방법

①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②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③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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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에서 인증기관 명시, 세부 인증 내용은 고시로 운영

    - 연계 지원방안은 녹색제품구매법에서 명시

  ➌ 환경성적표지 내 저탄소제품 인증 제도 (환경부)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녹색제품구매법)

녹색제품구매법 행정규칙(고시)
저탄소제품 기준

- 녹색제품 적용범위
① 환경기술산업법 환경표지
② 환경기술산업법 환경성적표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저탄소제품)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재활용제품
④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 저탄소제품 정의 및 기준

    - 인증제도는 환경기술산업법을 따름

   ➍ 녹색 인증 (산업부 및 관계부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칙(고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 녹색기술,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근거

- 표준화 등 지원 근거
- 인증취소 근거

- 녹색인증 정의
- 녹색인증 절차
- 녹색인증 심의위원회
- 녹색인증 평가기관
- 녹색인증 비용
- 녹색인증 기간

- 녹색인증 대상 및 기준
- 녹색인증 심의위원회
- 녹색인증 전담기관
- 녹색인증 평가기관
- 녹색기술인증 확인

    - 전반적인 인증제도, 인증 연계 지원방안은 법에서 명시한 반면,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경우, 시행령에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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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➎ 녹색건축 인증제도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약칭: 녹색건축법)

녹색건축법 녹색건축법 시행령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고시)

녹색건축 인증 기준

- 녹색건축의 인증
- 인증제 근거
-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지정 근거
- 수수료 근거
- 인증기관 지정 취소
- 인증 취소

- 인증대상 건축물
- 인증기관 지정기준

- 적용대상
- 운영기관의 지정
- 인증기관의 지정
- 인증신청, 인증심사
- 인증심의위원회
- 인증기준
- 인증서 발급 및 인증 

유효기간
- 예비인증
- 인증 수수료

- 인증신청
- 인증기준 및 등급
- 예비인증
- 인증 건축물 점검 및 

실태조사
- 인증 수수료
- 인증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법에서 인증기관 명시, 세부 인증 내용은 고시로 운영

   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산업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행정규칙(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 인증제 적용범위, 기준, 방법, 

절차, 표시 등 근거
- 고효율시험기관 지정 근거
- 사후관리
-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 기자재
- 인증신청
-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신청
-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 기자재의 

제외 기준
- 인증 제한 기간

- 인증대상
- 인증기준 및 측정방법
- 인증신청
-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 인증 표시
- 인증유효기간 및 연장
- 인증내용의 변경
- 사후관리
- 인증취소
- 세부 운용규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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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전문기업 확인 제도 유사 운영사례 분석 

  ➊ 수소전문기업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수소법)

수소법(7-10) 수소법 시행령 수소법 시행규칙 행정규칙(고시)
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

- 수소전문기업(이하 기업) 

정의

- 보조·융자

- 기업의 확인/취소

- 기업 투자 기금

-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기업의 범위

-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지원절차

- 보조·융자의 절차

- 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 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 기업 확인 취소사실 공고

-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 기업의 확인 신청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수소사업 매출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검토의견서

    - 전문기업 연계 지원방안에 대해 법에서 명시

  ➋ 녹색전문기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칙(고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 녹색전문기업의 확인
- 구매의무화·기술지도

- 녹색전문기업확인
- 녹색전문기업확인 평가기관
- 녹색전문기업확인 심의위원회
-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대상·기준·절차·방법·비용 등

-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

    - 전문기업 연계 지원방안에 대해 법에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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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CCU 인증 및 전문기업 확인 기준 마련  

 ➊ 기술 인증 기준

ㅇ 대상(안) :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원료 또는 

제품으로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ㅇ 기준(안) : 녹색기술 인증제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문가 평가 점수 

기준 또는 청정수소인증제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감축량 기준 등

을 활용 가능

① 안: 100점만점 중 70점 이상 (기술우수성 60점, 온실가스 감축우수성* 40점)
    * 온실가스 감축 우수성 평가 시, 청정수소 인증제도와 유사하게 원료 채굴에서 

제품 생산까지의 직·간접 배출량을 기준으로 등급제 개념의 점수 배점 

(비감축시 0점 및 70% 이상 감축시 40점 등)

※ (참고) 녹색기술 인증 대상·기준

- (녹색기술 인증 대상)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녹색기술 인증 기준) 100점 만점(기술우수성 60점, 녹색성 40점) 중 70점 이상

   * 기술우수성: 신청기술 수준, 기술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 녹색성: 에너지 자원 활용의 효율성, 절약성, 녹색성장 기여도 등

②안: 원료의 채굴부터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의 생산까지의 과정(국

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

소량 등 온실가스의 유무 및 배출량 기준을 기준으로, 국내 동종

(상용)제품 생산기술 배출량* 대비 감축 유발

    * 최소감축율 개념 도입 여부, 동종제품 배출량 산정 및 평균치 적용 유무, 

국내 미생산 제품의 배출량 기준값 산정,  동종제품의 정의(예. 메탄올 연료) 

등 추가 논의 필요 

 ➋ 제품 인증 기준

ㅇ 대상(안) : ① 인증된 CCU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으로 하거나, ②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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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활용하며,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

산화탄소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ㅇ 기준(안): ① CCU 기술인증 확인, 제품 생산가능 여부, 품질경영,

제품 성능을 모두 만족, ② 원료의 채굴부터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의 

생산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온실가스의 유무 및 배출량 기준을 

기준으로, 국내 동종(상용)제품 배출량* 대비 감축 유발

※ (참고) 녹색제품 인증 

- (녹색기술 인증확인) 녹색기술 인증서 신청제품(모델) 보유 유무

- (제품생산 가능여부) 공장 등의 생산시설 보유 유무 (OEA 제조 제품은 증빙)

   * 신청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가능성

- (품질경영) ISO 등 품질경영 관련 인증 보유 유무, 기타 품질경영 관련 증빙

   *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품질 경영 관리체계 

- (제품성능) 외부기관(또는자체)의 시험/인증 증빙 등

   * 신청 제품의 성능이 녹색기술인증의 기술 수준을 만족

※ 청정수소 인증 기준

- (청정수소 인증기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의 생산·수입까지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온실가스의 유무 및 배출량을 기준으로 고시

- (청정수소 등급제)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 배출량에 따라 5등급 

이내로 구별하여 등급별 인증 실시 

※ 저탄소 제품 인증 

- (인증 취득조건) 인증 제품 탄소발자국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 단,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시장평균배출량)이 없는 경우 직전 탄소발자국 대비 5.38% 감축**

   * 동종제품의 평균 탄소배출량(과거6년이내) 을 기초로 설정

   ** ‘23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하여 탄소감축률 기준 강화 

 ➌ 전문기업 확인 기준 

ㅇ 대상(안) : CCUS 본법에서 총 매출액 중 R&D 투자금액 비율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적정 비율 제시 필요

    - 청정수소 전문기업 기준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총 매출액 

중 CCU R&D 등에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15%* 이상

인 기업으로 제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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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총매출액 1,000억 이상), 5%(300~1,000억), 7%(100~300억), 10%(50~100억), 15%(20~50억)

    * 신청요건 추가(안) : 이산화탄소 활용 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특수분류

체계 내 활용 업종코드를 부여받은 기업), 창업 후 1년이 경과 기업 등

<녹색전문기업 인증 기준> 

- (신청요건)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 

- (매출 비중) 각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신청 직전년도 매출액의 합이 신청기업 총 매출액의 

20% 이상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은 ①인증받은 녹색기술의 라이선스 또는 기술이전 

수입 및 공사 수주액 등과 같은 매출액과 ②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의 매출액의 

합으로 결정

<수소전문기업 인증 기준> 

- (신청범위) 창업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비중 또는 총 매출액 대비 수소 관련 

R&D 투자금액 비중  

- (매출액 비중) 10%(총매출액 1,000 억 이상), 20%(300~1,000억), 30%(100~300억), 

40%(20~100억), 50%(10~20억)

- (R&D 투자액 비중) 3%(총매출액 1,000 억이상), 5%(300~1,000억), 7%(100~300억), 

10%(50~100억), 15%(20~50억)

ㅇ 지원 :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1. 기술 사업화 분야
- (지원내용 및 우대사항) 기술 사업화 및 판로개척 지원   

- (시제품 제작)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시제품 제작 지원 (최대 1.5억)

- (인증획득) 국내외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대행비 지원 (최대 1.5억)

-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의 출원 및 분석 지원 (최대 0.3억)

- (기술 도입 및 보호) 국내외 기술도입, 기술보호 (보안, 유출방지 등) (최대 1.0억)

- (연구장비활용) 국가연구시설 및 지역 연구장비 등 이용 (최대 0.2억)

2. 판로 개척 분야
- (시장조사) 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   

- (디자인 개선) 신규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최대 0.2억)

- (BI, CI 개발) BI, CI 개발 지원 (최대 0.2억)

- (홍보) 기업,제품,기술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제작 (최대 0.2억)

- (전시회) 부스 임차, 설치, 비품 임차, 참가비, 장치 설치비 등 (최대 0.2억)

3. 컨설팅 분야
- (컨설팅) 경영황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최대 0.2억) 

4. 가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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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➊ 제 34조 CCU 기술·제품 인증(안) 요약

ㅇ (인증 원칙) CCU 기술·제품의 온실가스 감축 여부

-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활용하는 기술·제품에 대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만을 인증하는 것으로 설정

    ※ CCU 기술이라도 경로 및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증가 가능성 존재 

ㅇ (인증 기준) CCU 기술·제품의 전주기 탄소배출량

- 원료의 채굴부터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의 생산까지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온실가스의 

유무 및 배출량 기준 (cradle-to-gate)

    ※ (국내) 청정수소 인증제, (미국) IRA 세제혜택, (EU) 재생연료 규정 등에서 

전주기 배출량을 인증기준으로 채택

    ※ 고시를 통해 상세 기준(배출량 기준) 구체화 예정 

- 향후 CCU 기술·제품으로 대체되는 기존 기술·제품의 탄소배출

량 대비 CCU 기술·제품의 탄소배출량이 적을 경우 감축 인정 

및 인증 가능 

    ※ 감축 여부는 인증의 최소 기준으로, 기존 기술·제품 대비 70% 감축 등으

로 인증 기준 강화 또는 등급 구분 가능

ㅇ (추가 고려 사항) 배출량·감축량 산정 상세지침 개발 및 인증기관 

지정·운영 계획 수립 필요 

- (산정지침) 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모

델사례 산정 연구가 필요하며, scope 2, 3 및 기존 제품에 해당하는 

배출량 데이터베이스* 사전 구축 필요 

    * 수소 인증제의 경우, 사업장 운영 데이터 외, 전력 등 scope 2, 3 범위에 

해당하는 배출량 데이터는 인증운영기관에서 제공

- (인증기관) CCUS 통합법에는 인증기관 지정·취소 관련 조항 부재로,
향후 고시 등을 통해 인증기관 지정·운영 계획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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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내 인증제 운영 체계 >

인증제 인증 전담기관 현황

청정수소 인증제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운영
 · 인증운영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 인증시험평가기관 :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녹색기술·제품 인증제

사무국 1곳 및 11개 평가기관 등 총 12개 전담기관으로 구성
· 사무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평가기관 : 부처별 평가전담기관 복수 지정 
 *과기부 전담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녹색 인증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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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제 35조 CCU 전문기업 확인(안) 요약

ㅇ (기준) CCUS 본법에서 총 매출액 중 CCU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기준으로 확인서 발급을 명시

- 시행령(안)에서는 총 매출액 대비 투자금액 비중을 명시 

-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와 동일한 비율로 초안 제시

대상 매출액 대비 투자금액 비중(%)
총매출 1,000억원 이상 3%

총매출 300억 이상 1,000억원 미만 5%

총매출 100억 이상 300억원 미만 7%

총매출 20억 이상 100억원 미만 10%

총매출 10억 이상 20억원 미만 15%

ㅇ (추가 고려사항) 전문기관 등 운영 계획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 

필요

- (운영계획) 신청서 접수, 검증 및 인증서 발급 등을 대행하는 전

문기관* 지정·운영 계획 수립 필요

    * (참고) 청정수소 전문기업 확인 기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 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 (사후관리) 전문기업 인증 유효기간, 사후관리 방법 및 취소 사

유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고시 필요

- 아울러, 전문기업 확인에 따른 우대사항 및 인증 혜택 등을 구체

화하여 명시 필요

    ※ CCUS 특수분류체계 활용을 위하여, CCU 전문기업 확인 시, 그 대상을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CCUS 특수분류 고시」에 따른 업종으

로 한정하는 방향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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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ㅇ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기준

   - 인증기준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 배출량(감축

여부) 기준으로 제시

    ※ 본 제도의 목적/취지는 ①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함

이고, ②기술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기업에 수수

료 부담을 가중시킬 확률이 높고, ③지원체계가 불확실할 경우, 최소의 

비용으로 명확한 방향성의 제도설계가 필요함

   - 세부 인증 기준과 대상 등 구체적 사항은 고시로 정하는 것으로 

제시

    ※ 청정수소,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녹색인증 등 유사 제도 참고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34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활용 기술 및 제품의 개발 촉진과 사업화를 위하여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대상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취소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1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기준·대상·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의 
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의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온실가스의 유무 및 배출량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산
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의 생산 방법이나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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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절차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34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활용 기술 및 제품의 개발 촉진과 사업화를 위하여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 및 제품 인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 및 제품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그 기술 및 제품 인증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대상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취소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1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기준·대상·절차 등)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
합한 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한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
적합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에 필요한 비용
(이하 “수수료”라 한다)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방법·절차, 수수료, 인증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이 취소된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명
  2. 인증이 취소된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의 제조회사
  3. 인증취소 사유
  4. 인증취소 연월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인증을 취소하고, 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2. 제1조제5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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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에서 인증신청서, 인증심사, 인증서 발급, 인증점검*, 인증 

수수료**, 인증취소***에 관한 내용 제시

     * 인증 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매년 점검

     **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는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위임

    *** 인증취소 후 공고 사항 및 법 규정 외의 인증취소 사항 제시

   - 시행규칙에서 인증신청서, 인증서 양식 제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규칙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1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신청서)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
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장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 기술 및 제품 설명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설비 확인서
  3. 생산증명서 등 제품의 생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명서

제2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서) 영 제1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수수료) ① 영 제1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조에 따른 인
증기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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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

   - 시행규칙에서 인증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위임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34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활용 기술 및 제품의 개발 촉진과 사업화를 위하여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술 및 제품에 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대상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취소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규칙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3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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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기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34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활용 기술 및 제품의 개발 촉진과 사업화를 위하여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대상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취소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1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기준·대상·절차 등)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 절차, 방법,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

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방법·절차, 수수료, 인증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규칙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5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
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3. 법 제44조 규정에 따른 진흥센터
  4. 그 밖에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이 수행

하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인증운영기관(법 제3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

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신청의 접수 및 검토
    나.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서의 발급
    다. 그 밖에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운영ㆍ관리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2. 인증시험평가기관(법 제3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설비 등에 관한 현장심사 및 기술검증
    나. 평가결과보고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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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에서 인증기관 지정을 제시하고, 인증기관 지정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과 고시로 위임

     ※ 탄소중립기본법 및 환경기술산업법 등 참조 

   - 시행규칙에서 인증기관 가능한 기관·단체* 제시 및 인증기관을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상호보완적 

역할 부여

      * 공운법 따른 공공기관, 과기출연기관법 따른 과기출연연, 본법 따른 

CCUS진흥센터 등
 

     ** 전반적인 제도 운영·관리

    *** 기술적 검증 및 현장심사 등 수행

    다. 그 밖에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시험ㆍ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수행업무 및 영 제1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기관 상호간의 관계) 인증운영기관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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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지원

   - 인증받은 이산화탄소 활용 및 제품에 대해 시행령에서 지원체계

(세금 감면, 부담금 면제, 판매·사용 의무화 등)를 제시

   ※ 지원체계는 법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고, 특례 제안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 의무화 주체와 제품 범위(석유화학, 정유, 광물탄산 등) 검토 필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34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활용 기술 및 제품의 개발 촉진과 사업화를 위하여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4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이산화탄
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사업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③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의 판매·사용 의무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
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 
또는 광물탄산제품의 판매량 또는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으로 판매하거나 사용
하게 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사업자
  2. 그 밖에 시멘트, 건설소재, 광물탄산 관련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판매ㆍ사용의무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이산

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의 판매ㆍ사용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판매ㆍ사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매ㆍ사용의무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ㆍ사용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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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범위

   - 시행령에서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범위 제시

     ※ 총매출액과 연구개발 투자금액 비중은 수소전문기업을 참고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판단 기준으로써 이산화탄소 활용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 비중 추가 제시 (요건 모두 충족 개정 필요)

   ※ 광물탄산화 등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 있는 CCU 분야가 있으며, 해당 전문기업은 

R&D 투자보다 매출액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 
(법에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개정 필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35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산화탄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총 매출액 중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5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범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총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3 이상
  2. 총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5 이상
  3.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7 이상
  4. 총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이상
  5. 총매출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5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

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2. 제1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③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총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이상
  2. 총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20 이상
  3.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이상
  4. 총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40 이상
  5. 총매출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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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절차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35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등)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 부도ㆍ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지원의 절차ㆍ방법,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확인서의 발급, 제4항에 따른 취소 

절차와 그 밖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및 취소를 위한 조사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8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산화탄
소 활용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법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 목적·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1회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

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취소사실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서를 회수하고, 취소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5조의 이산화탄소 활
용 전문기업의 확인 또는 확인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진흥센터에 위탁한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규칙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7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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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에서 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조사, 확인서 유효기간, 유효

기간 연장, 전문기업 확인 취소 등을 제시하고,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로 위임

   - 전문기업 확인 관련 업무를 진흥센터에 위탁 제시

   - 시행규칙에서 확인 신청서, 확인서 등 양식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

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감사보고서
    나. 가목 외의 기업: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5. 신청기업의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
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서를 잃어버

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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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지원 및 지원절차

   - 시행령에서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항목 및 지원절차 제시

   ※ 전문기업 지원 부문과 활용 가능 재원 추가 검토 필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35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산화탄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지원의 절차ㆍ방법,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확인서의 발급, 제4항에 따른 취소 
절차와 그 밖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및 취소를 위한 조사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6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
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산화탄소 활용 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3. 이산화탄소 활용 산업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집적화단지로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5. 개발된 기술의 실증시험·성능검증 지원
  6. 외국인 투자의 유치 및 국제기술협력 지원
  7. 기술·인력·금융·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선
  8. 우수한 기술의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9.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10. 국제전시회의 참가 알선 등 해외진출 지원
  11. 재정, 금융 등 지원
  12.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13. 그 밖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①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
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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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CU 감축량 평가 기반 조성 

□ (배경) CCU 기술의 객관적이며 투명한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감축 관련 제도 

및 산정방법론에 대한 현황 분석 추진

 ㅇ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국가, 프로젝트, 제품 단위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관점 및 평가의 목적 등에 따라 서로 다

른 산정 범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국가 배출량)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을 계산 및 측정하여 정량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나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IPCC 가이드라인*의 방법론에 

기반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을 활용하고 있음. 

해당 지침의 경우 부문별 활동자료 수집을 통하여 국가 단위의 

배출량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감축수단의 도입에 따

른 감축량의 경우, 해당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분

으로 산정 가능  

* 1996 IPCC GL에 기반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지침을 활용 중이나, 현재 2006 IPCC

GL에 기반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개정 중.

    - (사업 배출량)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상쇄제도를 

통하여 외부감축사업의 사업전·후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에 따른 감축량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감축량 산정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 방법론을 적용 

또는 개발을 명시하고 있음. 해당 제도의 경우 프로젝트 경계

를 기준으로 배출활동 및 배출량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제품 배출량) 국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저탄소 제품 인증제도

에서는 전과정평가에 기반한 제품 전주기 배출량을 탄소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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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산정하여, 기존제품 대비 최소탄소감축률 이상을 만족

하는 제품을 저탄소 제품으로 인증하고 있음. 제품 배출량의 

경우, 제품을 기준으로 제품 생산을 위한 자원의 채굴에서부터 

제품 생산, 사용 및 폐기 등의 전주기 단계별 배출량은 누적 

산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론은 전과정평가 수행지

침을 따름. 

 ㅇ CCU 감축량 평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고려 필요 

    - (국가 감축목표 기여) CCUS 부문 국가 감축목표 달성 여부 또

는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CCU 감축량 평가가 요

구됨. 국가 감축목표 기여도를 산정방식의 기반은 IPCC 가이드

라인에 기초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지침임. 

    - (탄소 규제 대응) 최근 글로벌 탄소규제 동향에 따라 저탄소 연

료·제품 사용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측면에

서 이산화탄소를 기반으로 생산된 CCU 제품의 감축량 평가가 

요구. CCU 제품단위의 감축량 평가는 전과정평가(LCA) 방식에 

기반한 제품 전주기 배출량(탄소발자국) 비교를 통해 산정 

 ㅇ 두가지 측면의 감축량 평가 방식이 다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

가 감축목표 기여도 평가 및 저탄소 제품 감축량 평가를 구별하

여 각각의 감축량 평가기반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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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CCU 감축기여도 평가

□ 국가 CCUS 감축목표 수립 현황 

 ㅇ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서 CCUS 

부문은 CO2 포집·저장 실증, 지원법률 제정 등을 통해 CCUS 산

업 활성화 추진

    - CCUS 감축방안은 ①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 

제정, ②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개발·실증 강화, 

③ CCS 추가 저장소 확보임.

    - (법제) CCUS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전담 법률 제정 추진을 통

해 CCU 제품인증, 국제협력·인력양성 등 산업 성장기반 조성

    - (실증)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 포집한 

CO2 활용제품을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등 산재된 제도를 통합

    - (저장) CO2저장을 통한 영구격리에 필요한 대규모 저장소 확보
 

 ㅇ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부문별 감축목표를 조정하면서 

CCUS 감축목표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 10.3

백만톤에서 11.2백만톤으로 증가

    - 블루수소 관련 탄소포집량(0.8백만톤), 국내 CCS 잠재량 반영

(0.8백만톤), CCU 실증경과 등을 고려(0.1백만톤)
    

 ㅇ CCUS 감축목표는 2026년부터 설정되어 있으며 아래에서 보는 것

과 같음

< 국가 CCUS 온실가스 감축목표 >

단위: 백만톤CO2eq

부문
2018

(기준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CCUS -0.4 -0.7 -1.3 -3.2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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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CCUS 부문 감축 이행점검 현황 

 ㅇ 2021년 작성된 “2018~2020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 최

종보고서에서는 NDC 상향전인 10.3백만톤 감축목표를 기준으로 

이행결과를 평가하였으나 연도별 감축량이 없으므로 목표지표 분

석은 수행되지 않았으며 통계 산정방법론 미확정과 기술수준이 

원천기술 개발 또는 소규모 실증 초기 단계로 점검·평가에 한계

가 있다고 평가함.

 ㅇ 해당 보고서에서는 2006 IPCC 가이드라인 반영에 따라 국가 인벤

토리에 CCS 부문은 감축량은 반영할 수 있으나 CCU 산정방법론

은 명확하기 않기 때문에 감축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외 다

른 국가와 협력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산정방법론 확립

을 급선무로 제시하였음.

 ㅇ CCU 기술 확산을 위해 폐기물로 구분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스트

림 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처리업 이외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

며 사업장 내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시설이 있는 업체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특례 부여 필요

   - 2024년 2월 제정된 CCUS 통합법안에서는 이산화탄소와 이를 활

용하여 생산한 물질 또는 물건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 

 ㅇ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CCUS

부문의 2030 NDC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수반되

어야하나 타 기술에 비해 투자 확대 증가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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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현황

 ㅇ CCU 기술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평가하기 위하여 우선적

으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현황 등을 분석

 ㅇ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가이드라인

에 따라 작성되며 각각의 관장기관에서 산정·보고된 자료를 온

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검증하고, 국가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

에서 심의·의결 후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공표함.

 ㅇ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산정·확정하

고 배출량 추이, 분야별 통계 현황 등이 수록되며 매년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2006 IPCC 가이드라인이 적

용된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4월 중 공표 예정임.

 ㅇ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1990년부터 최신연도까지의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과 흡수량을 보고하며 분야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

리 산정 및 보고 관장기관은 아래표에서 보는 것과 같음.

< 분야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장기관 >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LULUCF 폐기물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 국토교통부

 LH토지주택연구원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 환경부

 국립생태원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ㅇ 보고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삼불

화질소(NF3)이며 간접 CO2에 대한 배출량과 흡수량을 보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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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지구온난화지수(GWP) 사용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에 적용되는 지구온난화지수 >

온실가스 IPCC 제2차보고서 GWP IPCC 제5차보고서 GWP
CO2 1 1
CH4 21 28
N2O 310 265
HFCS 140~11,700 4~12,400
PFCS 6,500~9,200 6,630~11,100
SF6 23,900 23,500

 ㅇ 보고분야는 2006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 에너지, 산업공정 및 

제품 사용, 농업·산림 및 기타 토지이용(AFOLU, 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폐기물로 구분함.

 ㅇ 2006 IPCC 가이드라인에는 에너지 분야에 “이산화탄소 수송 및 

저장”에 대한 카테고리가 분류되어 있으나 이산화탄소 수송, 주

입 및 지정저장에 대한 배출량 산정 지침만 제공되며 CCU 온실

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은 제공되지 않음

   - 해양저장, CO2 무기 탄산염 전환 등 다른 유형의 저장에 대한 

배출량 산정 방법은 제공되지 않음.

   - CO2 포집 및 압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CO2 배출원에서 

보고되며 아래와 같으며 바이오매스 연소에 의해 생산된 CO2가 

포집되는 경우 감축량으로 산정됨.

   - CO2 포집 효율에 대한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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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카테고리 작성 현황

 ㅇ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2006 IPCC 가이드라인을 적

용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IPCC에 제출하고 있음.

 ㅇ IPCC에 제출된 주요 선진국이 보고한 CRF(Common Report 

Framework) 파일의 TABLE 1.C에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으며 카테고리별 활동자료, 배출계

수, 배출량을 보고하고 있음.

categories
1.  Transport of CO2

a.  Pipelines
b.  Ships
c.  Other
2.  Injection and storage
a.  Injection
b.  Storage
3.   Other
Information item
Total amount captured for storage
Total amount of imports for storage

Total A
Total amount of exports for storage
Total amount of CO2 injected at storage sites
Total leakage from transport, injection and storage

Total B
Difference (A-B)(6)

 ㅇ 활동자료인 CO2 이송 및 주입은 회수율 향상을 위해 사용된 CO2

는 제외하며 배출량은 baseline background fluxes로 보정된 값을 

적용함.

 ㅇ 주입 및 저장된 이산화탄소 양을 보고할 때에는 석유 및 가스 회

수 작업 중 처리, CO2 재활용과 같은 지상 작업 중 발생되는 탈



- 101 -

루배출은 석유 및 천연가스 카테고리의 탈루 배출로 보고함.

 ㅇ 포집된 양은 바이오제닉 탄소와 화석탄소를 구분하여 처리하지 

않으며 생물성 탄소와 화석탄소 모두의 배출량과 저장량을 추정

하여 보고하며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질량과 인벤토리 연도에 보고된 탈루배출량(누출)을 초과하지 않

았는지 확인해야함.

 ㅇ 따라서, 저장을 위해 캡쳐 및 수입된 CO2 배출량에서 이송, 주입, 

저장된 곳으로부터의 누출량이 0이되는 것이 이상적이 값임.

 ㅇ IPCC에 제출된 주요 선진국의 CRF는 2006 IPCC 가이드라인을 기

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산화탄소 이송 및 포집관련 세부 자료를 

제공한 국가는 호주와 캐나다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NO로 보

고하고 있음.

국가 categories
ACTIVITY DATA

IMPLIED EMISSION 
ACTORS 

EMISSIONS

CO2 transported or 
injection(kt)

CO2(kg/kt) CO2(kt)

호주

1. Transport of CO2 2720.33 NO NO
 a. Pipelines 2720.33 NO NO
 b. Ships NO NO NO
 c. Other NO NO NO
2. Injection and 
storage 5428.24 2287.48 12.42

 a. Injection 2720.33 4564.52 12.42
 b. Storage 2707.91 NO NO
3. Other NO NO NO
Total amount 
captured for 
storage

　 　 2720.33

Total amount of 
imports for storage 　 　 NO

Total A 　 　 2720.33
Total amount of 
exports for storage 　 　 NO

Total amount of 
CO2 injected at 
storage sites

　 　 27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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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CCS 관련 내용을 인벤토리에 보고한 호주의 경우에도 CCS 프로

젝트에 대한 설명과 프로젝트 기반의 이산화탄소 주입량 및 온실

가스 배출량을 기술하고 있음.

 ㅇ 따라서, 이산화탄소 이송, 포집 및 저장 카테고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일부 선진국들만 관련 내용을 인벤토리에 보고하

고 있으며 타부문처럼 산정지침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닌 수행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보고하고 있는 상황

국가 categories
ACTIVITY DATA

IMPLIED EMISSION 
ACTORS 

EMISSIONS

CO2 transported or 
injection(kt)

CO2(kg/kt) CO2(kt)

Total leakage from 
transport, injection 
and storage

　 　 12.42

Total B 　 　 2720.33
Difference (A-B) 　 　 0.00

캐나다

1. Transport of CO2 3430.00 135.51 0.46
 a. Pipelines 3430.00 135.51 0.46
 b. Ships NO NO NO
 c. Other NO NO NO
2. Injection and 
storage 6094.66 4.00 0.02

 a. Injection 1021.71 23.86 0.02
 b. Storage 5072.95 NO NO
3. Other NA NA NA
Total amount 
captured for 
storage

　 　 1836.51

Total amount of 
imports for storage

　 　 1593.48

Total A 　 　 3430.00

Total amount of 
exports for storage

　 　 NO

Total amount of 
CO2 injected at 
storage sites

　 　 1021.71

Total leakage from 
transport, injection 
and storage

　 　 0.49

Total B 　 　 1022.20

Difference (A-B) 　 　 24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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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CCU 적용 주요 이슈

 ㅇ CCU 기술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2006 IPCC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를 확인해야하나 24년 6월 현재 미공표 상황임.

 ㅇ IPCC 가이드라인 등 전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승인된 CCU 

산정지침은 없으며 2006 IPCC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인벤토리

를 작성한 선진국들도 CCU 카테고리를 산정하지 않았으며 우리

나라도 선진국들과 같이 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ㅇ 따라서, IPCC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CCU 산정지침 및 방법

론 승인 후 국가 인벤토리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나 관련 지침 및 

방법론이 언제 개발되어 승인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임.

 ㅇ 사실상 현 IPCC 가이드라인 및 국가 인벤토리에서 CCU 기술 적

용 및 도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반영하기 어렵고 이산화탄

소 포집 및 사용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 인벤토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계 설정 및 이중계산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

 ㅇ 이중계산 방지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원과 활용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어떤 카테고리에서 산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이 필요

 ㅇ 현 상황에서 국가 인벤토리에 CCU 카테고리를 따로 분리하는 것

은 어려워지며 CCU 산정지침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정확한 양

은 보고하기 어려움.

 ㅇ 따라서, 프로젝트 베이스 기반 배출 또는 감축량을 보고하거나 

에너지 또는 산업공정의 Other(기타) 카테고리에 CCU 포집량 또

는 사용량을 보고하는 방법, 특정 배출원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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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활용량을 제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음.

 ㅇ 프로젝트 베이스는 현재 국가에서 진행되는 있는 CCU 관련 사업

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실증플랜트 단위에서 

보고되는 배출량을 검증할 필요는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관련 자

료들이 취합되는 것이 우선인 것으로 보여짐.

 ㅇ 국가 배출권거래제 산정지침(「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동”에

서 이산화탄소 포집 후 사용된 양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활동자료를 국가 인벤토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실

제 명세서에 보고되는 양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어 

현황 파악이 어려움. 

 ㅇ 또한, 폐기물 부문 매립에서 매립가스를 포집하여 사용하는 경우 

국가인벤토리에서 감축량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가 포집되어 사용된 양만큼을 감축으로 차감하는 방안에 대한 고

민도 필요함. 

 ㅇ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CH4 가스를 포집하여 활용하는 경우 이를 

국가 인벤토리에 반영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음. 따라서, CO2 포집 및 활용량을 국가 인벤토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CO2 포집 및 활용량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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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련되어야 함.

 ㅇ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CCU 기술의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량을 

국가 인벤토리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반영할 수는 있는 방법은 있으나 이중계산 문제 등으로 정확한 

양을 보고할 수 없으며 선진국에서 관련 내용을 반영한 이후 우

리나라도 적용할 가능성이 큼.

 ㅇ 나아가 CCU 기술을 국가 인벤토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CCU 기

술을 관리하는 주체가 선정되고 관련 프로젝트 및 실증플랜트 현

황 파악, 명세서 작성 현황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시 되어야 함.

□ 국가 감축기여도 산정을 위한 CCU 감축량 평가 기반 조성

 ㅇ CCU 기술은 이산화탄소의 처리 흐름에 따른 배출 및 감축 활동

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짐.

   ※ (예시) CCU 기술의 순감축량은 이산화탄소 포집 과정을 통한 감축 유발효

과, 이산화탄소 전환 공정에서의 에너지 소비에 따른 배출 유발효과, CCU 

제품의 기존제품 대체에 감축 유발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반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계의 경우, 에너지, 산업공정 

등 주요 섹터별로 배출량을 산정 보고하고 있으므로 CCU 기술

에 대한 배출 및 감축 활동은 각각의 섹터에서 보고됨. 

   ※ (예시) 이산화탄소 포집과정의 감축 유발은 배출량이 보고되는 부분에서 

배출 제외 형태로 인정, 이산화탄소 전환 공정에서의 에너지 소비에 따른 

배출 유발은 연료 연소활동에 따른 배출 부문에서 보고 등 

   -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하에서 CCU 기술에 따른 

순 감축량 산정은 불가하며, 이에 따라 국가 감축목표 기여도 

평가는 아래의 두가지 방식으로 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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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  특정 포집원에서 포집·활용량을 제하는 방식 (포집·활용량 기준) 

   - 현재 온실가스 인벤토리 지침의 변경 없이 CCS 부문의 경우와 

동일하게 각 배출원에서 감축을 보고하는 방식 

   - 활용에 사용하기 위해 포집된 이산화탄소 포집량을 각 배출원부

문에서 보고하고 차감하는 방식으로, CCU 제품 생산시 에너지 

소비에 의한 추가적인 배출량은 인벤토리 내 (1A) 연료 연소활

동에 포함되므로 누락 혹은 이중산정의 이슈 없음. 

   - 그러나, CCU 기술적용에 따른 국가 감축목표 기여도 평가시, 순 

감축량이 아닌 포집량(처리량)을 기준으로 하므로 도입 CCU 기

술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어려움.

    ➋  프로젝트 베이스 감축량 산정 방식
   - CCU 생산활동을 하나의 감축 사업으로 판단하여 개별 사업의 

사업감축량을 기준으로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
   - 배출권거래제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내·외부 감축사업 방법론 

등을 준용하여 산출된 감축량을 국가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방식
으로, 순 감축량을 기준으로 CCU 기술의 국가 감축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음

   - 가장 합리적인 방식의 감축량 산정 방식이나, 현재의 국가 온실
가스 인벤토리 산정체계와의 직접적인 연계 불가

   - 따라서, 향후 국가 인벤토리 보고 방식 및 CCU 이행 점검 방식

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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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U 제품 감축량 평가

□ 국내·외 제품 배출량 및 감축량 평가 관련 제도 현황

 ㅇ (국내) 저탄소 제품 감축량 평가와 관련하여 전과정평가(LCA) 방

식을 활용하고 있음. 

   - (국내 환경성적표지)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환경성 

정보는 탄소발자국임. 

   - (국내 저탄소 제품인증)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저탄

소 제품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을 인증해주는 제도

      * 대상제품의 환경성적표지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 탄

소배출량 이하이거나, 직전 동일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의 탄소배출량 

대비 탄소배출량 감축량이 최소탄소감축률(3.3%) 이상인 경우 

   - 이와 같은 배출량 정보를 산정하기 위해서 환경부 고시에서는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일반제품(에너

지 비사용 내구재, 비내구재, 생산재, 서비스)과 에너지사용제품 

(에너지를 사용하는 내구재)로 구별하고 있음.

   - CO2 기반 제품의 탄소 배출량 및 감축량을 산정하기 위한 작성

지침은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CCU 제품 인증을 전과정평가 방

식에 기반하여 도입할 경우, CCU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을 위한 

작성지침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함.

 ㅇ (EU) 국가마다 환경성적표지제도(EPD)를 운영하거나 제품환경발

자국(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PEF) 도입 등을 검토 중 

   - EU에서는 이와 별개로 재생에너지지침(REDII), ReFuel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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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time, Fuel EU Aviation 등의 지침을 통하여 선박, 항공을 

포함한 수송분야 재생연료 활용비율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을 펼

치고 있음

   - 해당 지침에서는 재활용탄소연료(Recycled Carbon Fuel, RCF) 

개념을 도입하여 전주기 탄소감축율이 기존 화석연료(94 

g-CO2eq/MJ) 대비 70% 이상일 경우 재생연료로 인정해주고 있음.

   - 또한,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를 통하여 청정항공

유(Sustainable Aviation Fuel, SAF) 사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청

정항공유의 탄소배출량 역시 전과정평가에 기반하여 평가

   - EU 등에서는 다양한 산정 및 인증 지침을 마련하여 활용 중

< EU 전과정평가 기반 탄소배출량 산정 지침 예시 >

  

□ CCU 제품 감축량 평가 기반 조성

 ㅇ 해외 CCU 관련 재생 연료 제품 탄소배출량 및 감축량 평가를 위

해서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산정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에서 CCU 기반 연료·제품의 감축량 평가 및 인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침(방법론)의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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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U 제품 인증제도가 제품 단위 감축량을 기준으로 평가될 경

우, 해당 제도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 동일하게 적용 가능 

 ㅇ 아울러, 제품 감축량 평가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신뢰할만한 수

준의 공공 LCI(Life Cycle Inventory) 데이터베이스 확보 시급 

   - EU CBAM 등에서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산정을 요구하고 있

으므로, 국내 제도 등에서 CCU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시 국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품질 기준 충족 필요 

   - 미국 45Q Tax Credit에서는 현장에서 설치 운영되는 프로세스 

외 upstream 및 downstream과 관련한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별

도로 구축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

   - 우리 나라의 경우, CCU 기술 DB 및 이와 upstream, downstream 

관련 LCI 데이터베이스가 매우 부족한 실정

   - 따라서, 과기부 외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기관 등에서 

CCU 기술과 연관된 산업 및 공정 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데

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 CCU 감축 평가·인증 관련 표준화 기반 구축

 ㅇ (배경) CCU 기술·제품 인증체계 고도화 등을 통한 산업확산 촉

진 및 기업 지원혜택 강화 등을 위하여 관련 표준 개발 필요

   - CCU 기술에 대한 표준·인증 체계 구축 (「CCU기술혁신로드맵」(‘21))

   - 기술 인증을 포함하여 사업화 연계를 위한 다양한 CCU 표준화 

연구 지원 (「CCU기술고도화 전략」(‘23))

   - CCUS 기술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술 표준화 추진 (CCUS 통합

법 제43조 기술의 표준화)



- 110 -

 ㅇ (표준화 추진 현황) 세계 각 국가의 상황을 고려한 CCUS 고유 표

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이에 기반한 공통 CCUS 기

술의 국제 ISO 제정 추진 중

   - (ISO/TC265) ISO 산하의 CCS 관련 기술위원회로, 지중저장에 관

련된 CCS 주제만을 그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CCU 관련 

표준 등에 대해서는 TC 논의 범위 밖임을 명시

   - (캐나다) 미국과 공동으로 세계 최초 CCS 분야 표준(CSA 

Z741-12)을 제정하여 CCS 프로젝트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모범사례 및 요구사항 등을 명시

   - (EU, CEN/TC 474) 유럽 표준화 위원회 내 CCS 기술위원회를 개

설하여 관련 표준을 개발

   - (호주) CCS 프로젝트의 탄소크레딧 산정방법론을 개발 활용 중

   - (국내) CCS 분야 ISO 표준의 KS 부합화 표준 8건에 대한 개발이 

전부이며, CCS 분야 KS 고유 표준 전무

   - 또한, CCU 분야는 별도의 기술위원회도 존재하지 않는 한계

<ISO/TC 265 CCS 기술 위원회 현황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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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추진 거버넌스) 기구축되어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

을 중심으로 추진 가능 

   - 다만, 탄소중립 녹색성장 표준화 포럼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중심이 되어 탄소중립 전반에 대한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

어 이행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CCUS 분과는 여러 탄

소중립 관련 분과 중 하나로, CCUS 표준화 추진 동력이 다소 

부족

   - CCUS 통합법에 따라 신설될 CCUS 진흥센터 또는 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 등을 통하여 표준화 아이템 지속 발굴 및 개발 추진 

시, CCUS 분야 전반에 대한 활발한 표준화 작업이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되나, 이 경우 개발전 단계부터 기술 표준화 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수적

 ㅇ (표준 아이템) CCU 분야 기술 평가, CCU 제품 품질 등과 관련된 

다양한 표준 등이 필요하며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아이템 확보 

및 개발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

   -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 CCUS 분과에서는 10종의 표준화 

아이템을 도출한 바 있음. 

   - 이 중 활용과 관련한 표준화 아이템은 총 4종으로, CCU 기술 

전과정평가 수행지침, 포집 이산화탄소 기반 합성연료 환경발자

국 산정 방법론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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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표준화 포럼 >

 - (배경)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추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제고와 표준화 활동 활성
화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 출범 추진(‘22.12)

 - (구성) 총괄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
   ➊ (총괄위원회) 포럼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며, 민관 공동위원장과 산학연 임원 등 10인 내외로 

구성, 연 1회 총회 개최
   ➋ (운영위원회) 표준화 전략의 이행점검 및 포럼 운영 현안을 검토하며, 운영위원장 및 분과위원

장 등 10인 내외로 구성, 연 2회 개최
   ➌ (분과위원회) 표준 개발·발굴, 표준화 협력 등 표준화 전략을 이행하는 주체로 4개의 분과*로 

구성, 연 2~3회 회의 개최
    * (1분과)정책·인프라, (2분과)무탄소 에너지, (3분과)탄소중립 핵심산업, (4분과)순환경제

   ➍ (사무국) 포럼 운영 총괄 지원기관으로 한국표준협회가 수행

 - (주요활동) 표준화 전략*에 대한 이행점검, 신규 표준 발굴·협력 및 향후 추진 방향 논의 등

    * 목표: 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인증기준 20종 개발·정비

<포럼 조직도>
총괄위원회 ☞ 탄소중립 표준화 플랫폼 

   연계 운영
   (net-zero-std.kr)

∘ 포럼 최고의사결정(공동위원장, 산학연 임원)

운영위원회
 ∘ 표준화 전략 이행점검, 포럼 운영 현안 검토 등

사무국
∘ 운영 지원‧총괄(한국표준협회)

(1분과) 거버넌스 (2분과) 무탄소 에너지 (3분과) 탄소중립 핵심산업 (4분과) 순환경제

∘탄소시장 
∘탄소발자국+DPP(신설)
∘녹색금융 + ESG(신설)
∘탄소중립 선언+적합성평가

∘재생에너지
∘이차전지+에너지전달
∘수소
∘원자력(SMR 등)

∘건물
∘다배출 제조분야
∘에너지효율
∘조선

∘자원순환
∘CE 9 프로젝트(신설)
∘자원효율등급제(신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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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CCUS 특수분류체계 정의서 및 표준산업분류 연계표

1. 포집

코드 코드 명칭 정의서
1 이산화탄소 포집
 11 이산화탄소 포집업
  111 이산화탄소 포집업

   1111 연소 배가스 포집

∙ 중대규모 실증을 위한 석탄화력 발전과 LNG 발전소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발전 배가스 대규모 포집 

- LNG 발전용 포집

   1112 산업 공정가스 포집

∙ 수소생산공정, 제철공정, 석유화학, 시멘트, 기타 산업 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

화탄소를 포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수소생산공정 배가스 CO2 포집

- 제철공정 부생가스 CO2 포집

- 석유화학 NCC 배가스 CO2 포집 

- 시멘트 킬른 배가스 CO2 포집

   1113 바이오·매립지가스 포집

∙ 바이오·매립지가스 연소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바이오·매립지가스 연소 중 CO2 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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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코드 명칭 정의서

   1114 연소 중 CO2 원천 분리

∙ 순산소 연소 기술과 매체순환 연소 기술과 같이 연소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순산소 연소 기술

- 매체순환 연소 기술

   1115 공기중·저농도 CO2 포집
∙ 직접 공기 포집 등을 통해 이산탄소를 제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공기중·저농도 CO2 포집

  112 포집 이산화탄소 처리업

   1121 포집 이산화탄소 처리업
가정 및 산업장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이산화탄소 포집 처리

 12 이산화탄소 포집 건설업
  121 시설 건설업

   1211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 건설을 위해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하여 건축물 및 토

목, 환경, 기계, 기기, 공정, 시스템 및 재료 부문 등의 설계,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한 공학적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토목 설계

- 건물 엔지니어링 서비스

   1212 플랜트 설계업

∙ 엔지니어링 및 건축 관련 설계 명세서를 기초로 이산화탄소 포집 건

물, 구축물 및 시스템의 세밀한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산업활동을 말

한다. 작성된 도면을 청사진 또는 전자 기록 매체 등으로 저장하는 활

동을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 엔지니어링 설계 제도

- 설계 도명 작성

- 건축 설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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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코드 명칭 정의서

   1213 환경설비‧지반조성 건설업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나 건물물 축조와 관련하여 토공사, 파일공사 등 

기반 조성에 관련된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및 전기, 통

신, 상하수도, 냉난방 배관 등 건물설비, 환경오염 물질 예방·제거·감축을 

위한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공업용지 조성용 정지공사

- 사방공사

- 굴착, 흙 운반 및 땅 고르기공사

- 파일공사 및 관련공사

- 축조관련 부지 기초공사 및 관련공사

- 축조 관련 기초공사와 결합된 콘크리트기

- 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 환경 오염방지 시설공사

- 건축부지 배수로 공사

   1214 플랜트 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각종 이산화탄소 포집 기반 

산업 생산시설,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생산시설, 산업용 건물, 제조 

공장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산업 생산시설은 생산자가 목

적으로 하는 원료, 에너지, 중간재, 최종 제품 등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와 장치, 관련 구조물, 건물이 결합된 단위 생산시설을 나

타낸다.

<예 시>

- 공업용 건물 건설

- 화학산업용 건물 건설

- 화학물 및 저유소 건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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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코드 명칭 정의서

   1215 배관 및 시설 공사업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 상․하수도 본관 및 관련 시설물, 관로(파이프라인) 

등 각종 토목 시설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기반시설용 상․하수도 본관, 공업용 수도관 공사

- 석유, 가스 등 관로(파이프라인) 공사

- 가스 충전시설, 집단 공급시설, 저장시설, 사용시설, 판매시설 설치 공사

  122 포집 특수 건설업

   1221 특수 포집 설비 설계업

∙ 이산화탄소 포집설비 구축물 건설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

업활동을 말한다. 건물에 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포함한다.

<예 시>

- 포집설비 관련 건축물 설계

- 포집설비 관련 구축물 설계

- 포집설비 관련 환경관련 설계

   1222 특수 포집 설비 건설업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와 관련하여 일반설비와 다른 특수한 포집 설비의 건설을 

의미한다.

 13 이산화탄소 포집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131 포집 관련 소재 제조업

   1311 포집 소재 제조업

∙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용도의 화학제품을 말한다. 성상으로서 액체, 고체를 

포함한다

<예 시>

∙ 액체 흡수제

∙ 고체 흡수제

∙ 분리막 제조용 전구체 

   1312 기타 포집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 포집소재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포집 관련 화학제품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

동을 포함한다.

  132 포집 관련 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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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코드 명칭 정의서

   1321 액체펌프 및 압축기 등 제조업

∙ 이산화탄소 포집설비에 포함된 일반 산업용․ 공업용 또는 계량용 액체 펌프, 

양수기 및 유사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펌프 제조 ․회전 펌프 제조

․원심 펌프 제조

․왕복 펌프 제조 ․실험실용 펌프 제조

   1322 기체펌프 및 압축기 등 제조업

∙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에 포함된 일반 산업용, 공업용 또는 계량용 공기 펌프 

및 이산화탄소 가스 펌프 장비와 압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기 펌프 제조 ․가스 펌프 제조

․기체 압축기 제조 ․진공 펌프 제조

․왕복 펌프 제조(공기용적형) ․회전 펌프 제조(공기용적형)

<제 외>

․유압(공기압) 펌프 제조(29120)

․액체 펌프 제조(29131)

   1323 배관 및 밸브 제조업

∙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의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 장

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감압 밸브 및 온도 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

함한다.

<예 시>

․감압 밸브 및 온도 제어식 밸브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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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4 유압기기 제조업

∙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의 유압식 또는 기압식의 펌프, 모터, 실린더 등 유압 구

동장치를 구성하는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압(공기압) 펌프 제조 ․유압(공기압) 모터 제조

․유압(공기압) 실린더 제조 ․유압 시스템 제조

․유압(공기압) 밸브, 호스, 연결구 제조

․공기압 시스템에 사용되는 공기 준비장치 제조

   1325 측정 기기 제조업

∙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 운영과 관련하여 포집설비를 구성하는 각종 부품, 장비

에 대한 고체, 액체, 기체의 물리․화학용 측정 및 분석기구와 각종 산업용 재

료 및 물질의 경도․강도․연성 등을 시험하는 기계,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을 말한다. 각종 기계․장비 또는 제품의 기능 및 특성 등을 측정․검사하는 기

계, 기구를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온도 및 습도계 제조, 액면 측정기 제조(액체․기체)

․변량 검사용 기기 제조, 압력측정기 제조(액체․기체)

․유량측정기 제조(액체,기체)

․농도측정기 제조(액체,기체)

․액위측정기 제조

․마이크로톰(시료 절단기) 제조

․진동검사기 제조

․균형 및 평형 검사기 제조 ․충격 검사기 제조

․항장력(인장 강도) 시험기 제조

․역량계 제조 ․압축 및 탄성 시험기 제조

․재료 시험기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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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6 열교환기 제조업

∙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를 포함된 기체간, 기체-액체간, 액체-액체간 각종  열 

교환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스 발생기 제조, 열 교환장치 제조

∙증류기 제조, 기체 액화용 기기 제조

∙정류기 제조, 건류기 제조

∙액체 정류기 제조, 공기 액화용 기기 제조

∙온도 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기, 설비 또는 장치(전기 가열식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 가정용 제외) 제조

   1327 필터 제조업

∙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에 포함되어 포집설비 운영을 위한 산업용의 공기, 가스 

또는 기타 기체, 액체 여과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과기 제조(공기, 기체용) 

․매연 여과기 제조 ․집진기 제조

․청정기 제조(액체용) 

․정수기(비전기식 정수기 필터) 제조

․액체 여과기 제조

․폐수 처리장치 제조 

․공작기계용 오일 필터, 보일러 용수 필터 등 제조

  133 포집 관련 부품 제조업

   1331 컬럼 및 내부구조물 제조업

∙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를 구성하는 주요 장치 중 흡수탑, 탈거탑, 증류탑 등 컬

럼과 컬럼 내부 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시>

∙ 흡수탑 제조,  ∙ 탈거탑 제조, ∙ 충전재 제조, ∙ 증류탑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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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2 포집 분리막 제조업

∙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 중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기 위해 고분자, 무기물, 금속소

재 및 이들의 혼합물 소재로 다공성 분리막, 치밀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압축 롤러, 방사기, 건조기, 가열기, 열처리용 기기 등 분리막을 제조하

기 위한 각종 장비 및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롤러 제조(압착용)

․캘린더기(압축 롤러) 제조 ․기계 밀봉(mechanical seal) 제조

․배소장치 제조 ․직물접착용 압연 기기

․산업용 물질 건조기 제조(농업용, 가정용 제외)

․건조기 제조(열식, 산업용)

․공기 가습기 및 제습기 제조

․교반기 제조

․원심 분리기 제조(산업용)

․표면 열처리용 기기 제조

   1333 포집설비용 반응기 및 용기 제조업

∙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와 관련된 반응기 및 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

다. 이러한 용기가 부착되는 기계․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체에서 이를 함께 생

산할 경우에는 그 제조되는 기계․장비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금속 저장 조 제조․ 금속 탱크 제조

․금속 가스 용기 제조 ․금속 압축 용기 제조

 14 이산화탄소 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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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포집 이산화탄소 판매업

   1411 포집 이산화탄소 판매업

∙ 이산화탄소 기체, 액체 연료 및 관련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기체 이산화탄소 도매

·액화 이산화탄소 도매

·드라이 아이스 도매

 15 이산화탄소 포집 서비스업
  151 포집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1511 포집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 이산화탄소 포집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산화탄소 

포집과 관련한 평가 서비스업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사, 측정 및 평가하고 대

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활동도 포함된다.

<예시>

·이산화탄소 포집 측정, 분석, 평가, 관리

·이산화탄소 발생 영향 평가

  152 포집 관련 연구개발서비스업

   1521 포집 관련 연구개발서비스업

∙ 이산화탄소 포집과 관련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산화탄소 포집과 관련한 연구개발서비스업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사, 측정 

및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활동도 포함된다.

<예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관련 정보 제공

·이산화탄소 포집 환경요인 측정 분석

·이산화탄소 포집 분석용 범용성 소프트웨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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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산화탄소 수송
 21 이산화탄소 운송업
  211 이산화탄소 도로 운송업

   2211 이산화탄소 도로 운송업

이산화탄소를 도로를 통해 운송하는 산업으로, 특수 제작된 차량을 이용하

여 최종 목적지까지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게 운송

<예 시>

.이산화탄소 전용 특수 탱크로리 운송

  212 이산화탄소 해상 운송업

   2121 이산화탄소 외항 화물 운송업

이산화탄소를 외항(국외 항로)을 통해 해상으로 운송하는 산업, 국외 항구를 

목적지로 이산화탄소 운송을 수행. 

<예 시>

.외항 이산화탄소 정기 운송 .외항 이산화탄소 부정기 운송

   2122 이산화탄소 내항 화물 운송업

이산화탄소를 내항(국내 항로)을 통해 해상으로 운송하는 산업, 국내항구간

의 이산화탄소 운송을 수행

<예 시>

.내항 이산화탄소 정기 운송 .내항 이산화탄소 부정기 운송.

  213 이산화탄소 철도 운반업

   2131 이산화탄소 철도 운반업

 이산화탄소를 철도를 통해 운반하는 산업으로, 특수 제작된 철도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

<예 시>

.이산화탄소 전용 철도 운송

  214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 운송업

   2141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 운송업
이산화탄소를 관로(파이프라인)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산업으로, 관로 운송을 

위합 가압 설비(펌프장)을 부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15 이산화탄소 보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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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1 이산화탄소 보관업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산업으로, 특수 제작된 저장 시설을 이용

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를 저장.

<예 시>

.가스성 이산화탄소 보관소 .액체 이산화탄소 보관소

 22 이산화탄소 운송 건설업
  221 시설 건설업

   2211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이산화탄소 수송 시설 건설을 위해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하여 건축물 및 토

목, 환경, 기계, 기기, 공정, 시스템 및 재료 부문 등의 설계, 개발 및 이용과 관

련한 공학적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토목 공학설계

- 토목공사 사업관리

- 토목공사 프로젝트 대행

- 건물 엔지니어링 서비스

   2212 플랜트 설계업

엔지니어링 및 건축 관련 설계 명세서를 기초로 이산화탄소 수송 건물, 

구축물 및 시스템의 세밀한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작성된 도면을 청사진 또는 전자 기록 매체 등으로 저장하는 활동을 병

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 엔지니어링 설계 제도

- 설계 도명 작성

- 건축 설계 제도

- 청사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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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3 환경설비‧지반조성 건설업

이산화탄소 수송 설비나 건물물 축조와 관련하여 토공사, 파일공사 등 

기반 조성에 관련된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및 전기, 통

신, 상하수도, 냉난방 배관 등 건물설비, 환경오염 물질 예방·제거·감축을 

위한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공업용지 조성용 정지공사

- 사방공사

- 굴착, 흙 운반 및 땅 고르기공사

- 파일공사 및 관련공사

- 축조관련 부지 기초공사 및 관련공사

- 축조 관련 기초공사와 결합된 콘크리트기

- 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 환경 오염방지 시설공사

- 건축부지 배수로 공사

   2214 플랜트 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각종 이산화탄소 수송 기반 

산업 생산시설,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생산시설, 산업용 건물, 제조 

공장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산업 생산시설은 생산자가 목

적으로 하는 원료, 에너지, 중간재, 최종 제품 등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와 장치, 관련 구조물, 건물이 결합된 단위 생산시설을 나

타낸다.

<예 시>

- 공업용 건물 건설

- 화학산업용 건물 건설

- 화학물 및 저유소 건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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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5 배관 및 시설 공사업

이산화탄소 수송 관련 상․하수도 본관 및 관련 시설물, 관로(파이프라인) 

등 각종 토목 시설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기반시설용 상․하수도 본관, 공업용 수도관 공사

- 석유, 가스 등 관로(파이프라인) 공사

- 가스 충전시설, 집단 공급시설, 저장시설, 사용시설, 판매시설 설치 공사

  222 운송특수건설업

   2221 이산화탄소 육상 배관 건설업

이산화탄소를 수송하기 위한 육상 배관의 건설을 위해 토목, 건축, 기계, 전

기, 통신제어 등 기술적인 모든 공종별 전문건설사를 투입하여 체계적인 시

공 관리로 육상 배관 및 관련 시설을 건설하고 설치하는 산업활동.

<예 시>

.이산화탄소 수송 육상 배관 매설, 뒤채움재 현장 다짐 등.

   2222 이산화탄소 해저 배관 건설업

이산화탄소를 수송하기 위한 해저 배관의 건설을 위해 토목, 건축, 기계, 전

기, 통신제어 등 기술적인 모든 공종별 전문건설사를 투입하여 체계적인 시

공 관리로 해저 배관 및 관련 시설을 건설하고 설치하는 산업활동.

<예 시>

.이산화탄소 수송 해저 배관 수송 및 매설.

   2223 이산화탄소 터미널 건설업

이산화탄소 수송(배관 및 선박 포함)과 연결되면서 이산화탄소의 임시 저장, 

정제, 압축, 송출과 관련된 시설 건축 및 설치 활동

<예 시>

.이산화탄소 임시 저장, 정제, 압축 및 송출 터미널.

 23 이산화탄소 운송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231 이산화탄소 운송 소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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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1 이산화탄소 운송 소재 제조업

이산화탄소 수송을 위한 시설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배관(육상, 해저 

포함)과 기계장치류, 단위 공정설비, 금속 용기류를 위한 소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

<예 시>

.이산화탄소 육상 또는 해저 운송을 위한 철강관 제조

.이산화탄소 터미널을 위한 기계 설비의 판, 봉, 관 등 제품 제조

  232 이산화탄소 운송 부품 제조업

   2321 이산화탄소 운송 부품 제조업

이산화탄소 운송을 위한 수송 배관(육상, 해저 포함)과 터미널을 위한 기계

장치류, 단위 공정설비 관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예 시>

.이산화탄소 육상 또는 해저 운송을 위한 철강관 제조

.이산화탄소 터미널을 위한 금속 용기, 밸브, 관, 밸브 제조

  233 이산화탄소 운송 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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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1 이산화탄소 운송 장비 제조업

이산화탄소 운송을 위한 수송 배관(육상, 해저 포함)과 터미널을 구성하는 

공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냉장 및 냉동 장비, 펌프, 압축기 등을 제조

하는 산업활동

<예 시>

.이산화탄소 터미널을 위한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 

.이산화탄소 액체 수송을 위한 펌프 및 관련 장비 제조

.이산화탄소 기체 수송을 위한 압축기 및 관련 장비 제조 

  234 이산화탄소 선박 건조업

   2341 이산화탄소 선박 건조업

이산화탄소 운송을 위해 각종 재료로 학술 연구선, 시험선 등 특수 목적용 

선박과 시추대 및 기타 수상 부유 작업대, 수상 구조물 및 기타 비항해용 

선박을 건조.수리하는 산업활동.

<예 시>

.이산화탄소 화물 운송용 강선 제조 

.이산화탄소 학술 연구선 및 시험선 제조 

.이산화탄소 임시저장 수상 구조물 및 작업대 

 24 이산화탄소 운송 서비스업
  241 수송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2411 수송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이산화탄소 수송과 관련된 조사, 분석 및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으로, 

수송 경로, 방법 및 장비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제시.

<예 시>

. 이산화탄소 수송 효율성 분석 서비스, 

  242 이산화탄소 운송 점검·유지보수 서비스업

   2421 이산화탄소 운송 점검·유지보수 서비스업

이산화탄소 운송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으로, 운

송 장비 및 인프라의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를 수행. 육상, 해상 운송 지원을 

모두 포함

<예 시>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 점검/유지보수 서비스

.이산화탄소 수송선 정기 점검 서비스
  243 이산화탄소 운송 안전관리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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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1 이산화탄소 운송 안전관리 서비스업

이산화탄소 운송의 안전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으로, 운송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관리.

<예 시>

.이산화탄소 누출 감지 시스템
  244 수송 관련 연구개발서비스업

   2441 수송 관련 연구개발서비스업

∙ 이산화탄소 수송과 관련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산화탄소 수송과 관련한 연구개발서비스업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사, 측정 

및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활동도 포함된다.

<예시>

·이산화탄소 수송 기술 관련 정보 제공

·이산화탄소 수송 환경요인 측정 분석

·이산화탄소 수송 분석용 범용성 소프트웨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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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장

코드 코드 명칭 코드 명칭
3 이산화탄소 저장
 31 이산화탄소 저장소 선정업
  311 저장소 지질 조사업

   3111 저장소 지질 조사업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예정지의 지질 조사, 지구 물리학적 조사 및 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지상 혹은 해저의 지형지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측량과 경도 및 위도와 좌표를 구하기 위한 지상 기준점 측량을 

실시하고 수치도화한 후 지리 조사, 보완 측량 및 편집 과정을 거쳐 각종

의 지도나 탐사 단면을 제작하거나 수정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직접 제

작한 지도를 인쇄물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 지질학적/지구물리학적 조사 ∙ 지질 조사 관련 측량
∙ 조사 결과 지도·도면 제작 ∙ 저장소 지도·도면 제작

  312 저장소 탐사업

   3121 육상저장소 탐사업

육상에서 수행되는 이산화탄소 저장소 탐사, 지질 조사, 암석 표본 채취 및 

시험 시추 활동 등 육상 저장소 탐사와 관련되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저장 예정지 지구물리/지화학 탐사 활동 

∙ 지구물리/지화학 탐사자료 처리/해석 서비스

∙ 저장소 탐사시추 관련 서비스

∙ 탐사시추정 및 주입가스 관련 장치물 설치ㆍ수리ㆍ폐기 서비스

∙ 탐사시추정 천공 서비스

∙ 탐사저장량 산출 서비스

∙ 시험 주입 현장에서 주입 목적의 이산화탄소 액화 및 재가스화 서비스

∙ 탐사시추정 소방 서비스

∙ 기타 육상 저장소 탐사 관련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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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2 해상저장소 탐사업

해상에서 수행되는 이산화탄소 저장소 탐사, 지질 조사, 해저시료 표본 채

취 및 시험 시추 활동 등 해상 저장소 탐사와 관련되는 지원 서비스를 제

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저장 예정 해역 지구물리/지화학 탐사 활동

∙ 해양 지구물리/지화학 탐사자료 처리/해석 서비스 활동

∙ 해상 탐사시추 관련 서비스

∙ 해상 탐사시추정 및 주입가스 관련 장치물 설치수리폐기 서비스

∙ 해상 탐사시추정 천공서비스

∙ 탐사저장량 산출 서비스

∙ 시험 주입 현장에서 주입 목적의 이산화탄소 액화 및 재가스화 서비스

∙ 해상 탐사시추정 소방/안전관리 서비스

∙ 기타 해양 저장소 탐사 관련 지원 서비스

 32 이산화탄소 저장소 건설업
  321 저장소 시설 건설업

   3211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통신 및 전력선, 산업 시스템 등의 토목 건설에 관련

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건물에 대한 엔지니

어링 서비스도 포함한다.

<예 시>

∙ 저장소 토목 공학설계 ∙ 저장소 토목공사 사업관리
∙ 토목공사 프로젝트 대행 ∙ 저장시설 엔지니어링 서비스

   3212 플랜트 설계업

저장소 플랜트 건설을 위한 해상 또는 육상 구조물에 설치되는 조립용 금

속 골조 구조재 및 구성부품을 설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타 엔지니

어링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 저장소 토목공학 설계 서비스

∙ 육상 및 해상 금속 구조물 설계 서비스

∙ 해상 부유구조물 설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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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3 환경설비‧지반조성 건설업

저상소 운영시 발생되는 대기·수질·소음·진동·폐기물 처리 등 환경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저장소와 관련된 환경

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사, 측정 및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활

동도 포함한다.

<예 시>

∙ 환경 및 폐기물 처리시설 엔지니어링
∙ 대기 관리, 수질 관리, 소음ㆍ진동 관리 시설물 엔지니어링
∙ 기타 자연 및 토양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 환경 영향 평가
∙ 환경 부지 평가

   3214 플랜트 건설업

저장소 플랜트와 관련된 기계, 전기, 전자, 해양, 교통 부문 등과 관련한 엔

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형강, 강판, 평강 등의 금

속 재료를 가공하여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의 축조 또는 설치에 사용되

는 조립용 금속 골조 구조재 및 구성 부분품을 조립하는 산업활동도 포함

한다. 

<예 시>

∙ 교량 조립 구조재 제조 ∙ 탑 조립 구조재 제조
∙ 철골 조립 육상 구조재 제조
∙ 비계용 지주 및 유사기구 제조
∙ 차단용 또는 갱도 받침용 지주 및 유사 기구 제조
∙ 조립식 철골제 수문 제조
∙ 수상 부유 작업대 제조
∙ 수상 구조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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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5 배관 및 시설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저장소와 관련된 건물이나 구축물 축조에 관련되는 

배관, 냉.난방, 환기 등 공기 조절설비의 설치.보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

동을 말한다. 건물과 결합된 상수도, 하수시설 및 정화조 공사가 포함되나, 

토목공사 성격을 갖는 하수관 및 하수 처리시설의 건설과 소방시설성격의 

배관공사는 제외한다.

<예 시>

∙ 보일러 공사 ∙ 건물 내부 가스설비 설치공사
∙ 송풍관 건설 공사 ∙ 환기시설 공사
∙ 화재방지용, 살수시설(스프링클러) 및 물펌프 설치 공사
∙ 보일러 연소기 설치공사
∙ 건물 하수시설 공사
∙ 배관공사와 결합된 판금, 용품, 기기 등 설치 공사
∙ 건축물 등 설치용 급.배수시설(급수관, 배수설비) 공사
∙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 공사
∙ 태핑(핫태핑, 콜드태핑) 공사

  322 주입/관측정 시추업

   3221 육상 주입/관측정 시추업

육상 저장소의 이산화탄소 주입 또는 관측 목적 관정의 굴착 및 시험 굴

착, 표본 채취 및 배수 활동과 관련된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굴착 및 시험굴착, 표본 채취

∙ 방폭장비 설치 및 위험관리 서비스업

∙ 시추이수의 성능관리 및 제조 서비스업

∙ 이수펌프의 운전 및 이수순환 관련 서비스업

∙ 비트의 교체 및 성능관리 서비스업

∙ 케이싱 및 시멘팅 서비스업

∙ 주입/관측정 천공 서비스업

∙ 주입/관측정 배수, 양수 서비스업

∙ 주입정시험 관련 장비 설치 및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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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2 해상 주입/관측정 시추업

해상 저장소의 이산화탄소 주입 또는 관측 목적의 관정의 굴착 및 시험굴

착, 표본 채취 및 배수활동과 관련된 산업활동을 말한다. 시추를 위한 형

강, 강판, 평강 등의 금속 재료를 가공하여 시추탑 및 기타 해상 구축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 해양 굴착 및 시험굴착, 표본 채취

∙ 시추선박 혹은 해저 방폭장비 설치 및 위험관리 서비스업

∙ 시추이수의 성능관리 및 제조 서비스업

∙ 이수펌프의 운전 및 이수순환 관련 서비스업

∙ 비트의 교체 및 성능관리 서비스업

∙ 케이싱 및 시멘팅 서비스업

∙ 주입/관측정 천공 서비스업

∙ 주입/관측정 배수, 양수 서비스업

∙ 주입정시험 관련 장비 설치 및 서비스업

  323 저장 특수 건설업

   3231 육상 저장소 지하공간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이산화탄소 저장소와 관련한 지하 시설물, 작업용 시

설, 지하도 등 지하 시설을 건설하고 해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저장소 관련 지하 구조물 건설

∙ 지하 암석 파쇄공사

∙ 지하 엘리베이터, 컨베이어 건설

∙ 지하구조물 설치 및 해체 공사

∙ 수갱 등 운송용 갱도 건설업

   3232 해양 저장소 수중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수중 또는 해저 작업이 요구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

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수중 건축 공사 ∙ 잠수 및 수중 공사
∙ 해저면 기반공사 ∙ 수중 구조물 설치 및 해체 공사
∙ 계선 부표 및 부이 등 지하 구조물 표지 설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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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이산화탄소 저장 부품·장비 제조업
  331 이산화탄소 저장관련 취급기기 제조업

   3311 주입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이산화탄소 주입용 공기 펌프 및 기타 가스 펌프 장비와 압축기를 제조하

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기체 펌프 제조 ∙ 가스 펌프 제조
∙ 기체 압축기 제조 ∙ 진공 펌프 제조
∙ 왕복 펌프 제조(공기 용적형) ∙ 회전 펌프 제조(공기 용적형)
∙ 펌프 제조 ∙ 회전 펌프 제조
∙ 콘크리트 펌프 제조 ∙ 원심 펌프 제조
∙ 왕복 펌프 제조 ∙ 실험실용 펌프 제조

   3312 이산화탄소 취급용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이산화탄소에 취급에 적합한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

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감압 밸브 및 온도 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한다.

<예 시>

 ∙ 감압 밸브 및 온도 제어식 밸브 제조

   3313 이산화탄소 취급기기용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이산화탄소 액체 및 기체상의 물리.화학적 물성 측정 및 취급기기의 각종 

산업용 재료 및 물질의 경도.강도.연성등을 시험하는 기계, 기구를 제조하

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기계.장비 또는 제품의 기능 및 특성 등을 측

정.검사하는 기계, 기구를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 부력 측정기 제조 ∙ 기압계 제조
∙ 공기 펌프 제조 ∙ 액면 측정기 제조(액체‧기체)
∙ 변량 검사용 기기 제조 ∙ 압력측정기 제조(액체‧기체)
∙ 가스 펌프 제조 ∙ 저항 검사기 제조
∙ 재료 시험기 제조 ∙ 변량 측정기 제조
∙ 전기량(전압, 전류, 저항, 전력 등) 검사 및 측정용 기기 제조
∙ 진동검사기 제조 ∙ 압축 및 탄성 시험기 제조
∙ 균형 및 평형 검사기 제조 ∙ 충격 검사기 제조
∙ 제품 부조화 검사기 제조 ∙ 내연기관 시험대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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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4 이산화탄소 취급기기용 유압기기 제조업

이산화탄소 취급을 위한 유압식 또는 기압식의 펌프, 모터, 실린더 등 유압 

구동장치를 구성하는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유압(공기압) 펌프 제조 ∙ 유압(공기압) 모터 제조
∙ 유압(공기압) 실린더 제조 ∙ 유압 시스템 제조
∙ 유압(공기압) 밸브, 호스, 연결구 제조
∙ 공기압 시스템에 사용되는 공기 준비장치 제조

 34 이산화탄소 저장소 주입운영업
  341 육상 이산화탄소 주입운영업

   3411 탄산광물 슬러리 주입업

이산화탄소를 탄산염으로 고정화하기 위해 탄산광물 슬러지를 지하에 
주입하여 탄산염 광물을 형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예 시>

 ∙ 제강슬래그 기반 탄산염화 원료물질의 확보

 ∙ 탄산염화 공정 설계 및 플랜트 규모 산정

 ∙ 탄산화플랜트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업

 ∙ 주입량 및 갱내 충진 모니터링 

 ∙ 주입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업

 ∙ 관련법규에 따른 규제준수 및 보고

 ∙ 지역사회와 소통 및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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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2 육상 이산화탄소 주입업

이산화탄소를 지하의 암석층이나 지질 구조에 주입하는 산업으로 주입 시

설의 운영, 지속적인 모니터링, 환경 및 안전 관리, 데이터 분석, 그리고 규

제 준수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예 시>

 ∙ 주입 준비 및 주입시스템 점검

 ∙ 주입과정 실시간 감시 및 압력, 주입량 모니터링

 ∙ 주입과정 안전관리시스템 및 비상대응체계 운영

 ∙ 주입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 주입중 환경관리

 ∙ 주입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업

 ∙ 관련법규에 따른 규제준수 및 보고

 ∙ 지역사회와 소통 및 민원 해결   

  342 해상 이산화탄소 주입운영업

   3421 해상 이산화탄소 주입업

이산화탄소를 해저의 암석층이나 지질 구조에 주입하는 산업으로 주입 시

설의 운영, 지속적인 모니터링, 환경 및 안전 관리, 데이터 분석, 그리고 규

제 준수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예 시>

 ∙ 주입 준비 및 주입시스템 점검

 ∙ 주입과정 실시간 감시 및 압력, 주입량 모니터링

 ∙ 주입과정 안전관리시스템 및 비상대응체계 운영

 ∙ 해상 및 해저 주입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 주입중 환경관리 및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

 ∙ 주입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업

 ∙ 해양 법규에 따른 규제준수 및 보고

 ∙ 어업활동 등 해양 이용관련 이해관계 해결   

  343 저장소 시설 유지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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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1 저장소 시설 안전진단업

저장소 시설, 기계류, 도구류 등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을 시험 또는 검사하

는 활동, 이산화탄소의 주입을 위한 배관, 저장고 등의 시설에 대한 결함 

및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저장소 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고,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저장소 시설의 안전

을 확보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 배관, 저장소 구조물 검사

 ∙ 장비종합검사

 ∙ 비파괴검사

 ∙ 용접검사

 ∙ 기계 및 구조물의 초음파 검사

 ∙ 경보시스템 설치 및 관리

 ∙ 저장소 보안시스템 점검

   3432 저장소 유지·관리 서비스업

이산화탄소 저장소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을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산업활동을 말

한다. 건축물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건축물 이외 시설물 증설․확
장공사,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 건설

업종 중 1개 업종 업무 내용만으로 수행하는 건축물 개량․보수․보강공사는 

제외한다.

<예 시>

 ∙ 시설물 방수 및 균열 복합공사

 ∙ 시설물 복합 유지보수 공사

 35 이산화탄소 저장소 모니터링업
  351 저장소 모니터링 장비 제조·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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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1 모니터링 계측장비 제조업

이산화탄소 지하 저장 지층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직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 및 장치와 관련 운영 시스템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기계.장비 또는 제품의 기능 및 특성 등을 측정.검사하는 기계, 기구

를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시>

 ∙ 수중청음기(hydrophone) 제작

 ∙ 지진계 또는 탄성파 기록장치의 제작

 ∙ 가스검출기, 화학 센서 제작

 ∙ 중력계, 자력계 제작

 ∙ 전자탐사장비, 전기비저항 측정 장치 제작

 ∙ 온도/압력/지열 측정장치의 제작

 ∙ 지구물리 모니터링 취득 시스템 제작

 ∙ 미소진동 측정장치 제작

 ∙ 광케이블 기반 탄성파, 압력 측정장치 제작

 ∙ 관정 기반 센서 및 케이블 제작 

   3512 모니터링 계측장비 설치업

이산화탄소 지하 저장 지층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직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 및 장치의 설치와 시험과 관련된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육상 지표 센서 설치

∙ 육상 관정 센서 설치 

∙ 광케이블 설치 및 구성

∙ 해저 케이블 설치 

∙ 해저 센서 지지대 시설 공사 및 센서 설치

∙ 해저 배선, 배관 관련 구조물 건설 

∙ 해저 관정 센서 설치 

  352 이산화탄소 저장 모니터링 분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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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1 저장소 모니터링 탐사·분석업

지하 저장 지층에서의 이산화탄소 거동, 저장안정성 및 누출가능성 평가와 

관련된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입과 주입후 

저장 지층과 관련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사, 측정 및 평가하고 대안을 제

시하는 컨설팅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 탄성파 탐사 자료의 처리 및 분석

∙ 지구물리 취득자료의 처리 및 분석

∙ 지화학, 지열 자료의 처리 및 분석

∙ 저장 및 처리시설 엔지니어링

∙ 대기 관리, 소음ㆍ진동 관리 시설물 엔지니어링

∙ 기타 자연 및 토양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 환경 영향 평가

∙ 환경 부지 평가

   3522 저장소 누출관리 서비스업

지하 이산화탄소 저장 지층 또는 저장시설에서 누출이 발생했을 경우 이의 

관측과 누출 원인 분석, 향후 대책 수립 등의 업무와 관련된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후 관련 저장 지층과 저장 시설의 종합적인 점검, 보강, 수리하

고, 오염 건물, 강, 바다, 호수, 대기 등을 정화하여 복원하는 활동 및 향후 

대책을 제시하는 서비스 및 컨설팅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 저장 시설 상시 관측

∙ 저장 지층 모니터링 

∙ 저장 시설 균열, 보수 복합공사

∙ 육상 및 해상 누출 대응 및 구조

∙ 토양, 오염수 정화

∙ 오염 하천, 바다, 호수, 대기의 정화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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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코드 명칭 코드 명칭
주입전 이산화탄소의 육상, 해상 시설물내에서의 비축과 운송과 관련한 안

전 관리, 주입중 작업에서의 안전 관리와 관련한 종합적인 산업활동을 말

한다. 

<예시>

∙ 주입 시설 및 인력 HSE(Health, Safety, Environment)

∙ 저장소 내 배관/비축/수송 분야 HSE 

 36 이산화탄소 저장소 폐쇄업
  361 저장소 건설물 및 장비 해체 공사업

   3611 저장소 건설물 및 장비 해체 공사업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이산화탄소 저장과 관련된 토목구축물 및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

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 건축물 해체관련 발파공사 ∙ 건축물 철거공사
∙ 건축물 해체공사 ∙ 구축물 철거공사

  362 저장소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621 저장소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이산화탄소 주입으로 인해 오염된 건물, 토양, 강, 바다, 호수, 대기 등을 정

화하여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오염된 건물, 산업단지 등의 정화
∙ 저장소 인근의 오염 지역의 정화

 37 이산화탄소 저장 서비스업
  371 저장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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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1 저장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이산화탄소의 지중 저장과 관련된 산업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자료의 작

성, 지질자료의 조사 및 분석, 정보검색, 환경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산화탄소의 지중 저장과 관련한 법제도, 정책 등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 주입량 분석 및 예측 서비스

∙ 지중저장소 용량 변화 분석 서비스

∙ 주입 이산화탄소의 성분, 상태 분석 서비스

∙ 저장소 운영 컨설팅

∙ 정책, 법제도 관련 컨설팅

∙ 저장소 운영 관련 법률 자문 및 대응

   3712 모니터링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이산화탄소의 모니터링과 관련된 산업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자료의 작

성, 지질자료의 조사 및 분석, 정보검색, 환경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의 모니터링과 관련한 법제도, 정

책 등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 지중 이산화탄소 거동 분석 서비스

∙ 누출 위험도 분석 및 예측 서비스

∙ 주민수용성 관련 법률 자문 및 대응

  372 저장 관련 연구개발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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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코드 명칭 코드 명칭

   3721 저장 관련 연구개발서비스업

이산화탄소의 주입, 저장소 및 저장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산업활동에 필요

한 기술의 개발 및 응용, 과학적 자료의 조사 및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안정성 관련 기술개발 서비스

∙ 이산화탄소 지중 주입 효율성 관련 기술개발 서비스

∙ 최적 주입 변수 설계 및 분석 서비스

∙ 저장소 및 주입시설 설계, 보강 분석 서비스

∙ 저장소 운영에 관한 기술개발 서비스

∙ 시추와 관련된 기술개발 서비스

   3722 모니터링 관련 연구개발서비스업

이산화탄소의 모니터링과 관련된 산업활동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 및 응용, 

과학적 자료의 조사 및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지중 이산화탄소의 거동 모니터링 관련 기술개발 서비스

∙ 지화학 모니터링 관련 기술개발 서비스

∙ 지구물리 모니터링 관련 기술개발 서비스

∙ 누출 발생 예측 기술개발 서비스

∙ 누출 발생시 대응과 재발방지와 관련한 기술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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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용 

코드 코드 명칭 코드 명칭
4 이산화탄소 활용
 41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제조업
  411 무기물질 및 유기물질 제품 제조업

   4111 연료·원료 제품 제조업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화학계 이용 기초 화합물, 연료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메탄올 제조 ∙ 유기 카보네이트 제조
∙ 합성가스 제조 ∙ 유기 산 제조

   4112 무기화합물 제품 제조업

∙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무기탄산염, 무기산 및 금속․비금속 산화물, 

알칼리 및 기타 기초 무기 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탄화칼슘 및 탄화물 제조 ∙ 중탄산나트륨 제조
∙ 탄산마그네슘 제조 ∙ 탄산나트륨 제조

   411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각종 플라스틱 물질, 합성고무 물질을 제

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폴리카보네이트 제조 ∙ 폴리올레핀 제조
∙ 합성고무 제조 ∙ 폴리우레탄 제조

   4114 시멘트·콘크리트 2차 제품 제조업

∙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각종 시멘트, 각종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산

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시멘트 제조 ∙ 모르타르 제조
∙ 콘크리트 2차 제품 제조 ∙ 건설소재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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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5 바이오매스 제품 제조업

∙ 이산화탄소 및 미세조류를 활용하여 화학제품 제조에 광범위하게 사

용되는 기초 바이오화학 물질과 그 유도체, 연료 제품 및 부산물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바이오 탄소 소재 제조 ∙ 바이오 기반 유기산 제조
∙ 바이오 연료 제조 ∙ 천연색소, 사료 제조
∙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제조

   4116 기타 무기물질 및 유기물질 제품 제조업

∙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연료, 원료 및 무기탄산염을 제외한 기초 화

학물질을 포함한다.

<예 시>

∙ 카본블랙 제조 ∙ 탄소 소재 제조
∙ 유무기 복합체 제조 ∙ 탄소 합금 소재 제조

  412 기타 소재 및 화학제품 제조업

   4121 기타 소재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안료, 비누, 화장품, 접착제, 의약품, 의료용 

소재, 섬유, 등 완제품의 상태로 각종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

동을 포함한다.

<예 시>

∙ 유기 혼합 용제 제조 ∙ 각종 형태 비누
∙ 접착제 ∙ 의약품 제조

 42 이산화탄소 활용 건설업
  421 시설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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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1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이산화탄소 활용 시설 건설을 위해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하여 건축물 및 토

목, 환경, 기계, 기기, 공정, 시스템 및 재료 부문 등의 설계, 개발 및 이용과 관

련한 공학적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토목 공학설계

- 토목공사 사업관리

- 토목공사 프로젝트 대행

- 건물 엔지니어링 서비스

   4212 플랜트 설계업

엔지니어링 및 건축 관련 설계 명세서를 기초로 이산화탄소 활용 건물, 

구축물 및 시스템의 세밀한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작성된 도면을 청사진 또는 전자 기록 매체 등으로 저장하는 활동을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 엔지니어링 설계 제도

- 설계 도명 작성

- 건축 설계 제도

- 청사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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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3 환경설비·지반조성 건설업

이산화탄소 활용 설비나 건물물 축조와 관련하여 토공사, 파일공사 등 

기반 조성에 관련된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및 전기, 통

신, 상하수도, 냉난방 배관 등 건물설비, 환경오염 물질 예방·제거·감축

을 위한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공업용지 조성용 정지공사

- 사방공사

- 굴착, 흙 운반 및 땅 고르기공사

- 파일공사 및 관련공사

- 축조관련 부지 기초공사 및 관련공사

- 축조 관련 기초공사와 결합된 콘크리트기

- 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 환경 오염방지 시설공사

- 건축부지 배수로 공사

   4214 플랜트 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각종 이산화탄소 활용 기반 

산업 생산시설,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생산시설, 산업용 건물, 제조 

공장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산업 생산시설은 생산자가 목

적으로 하는 원료, 에너지, 중간재, 최종 제품 등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와 장치, 관련 구조물, 건물이 결합된 단위 생산시설을 나

타낸다.

<예 시>

- 공업용 건물 건설

- 화학산업용 건물 건설

- 화학물 및 저유소 건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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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5 배관 및 시설 공사업

이산화탄소 활용 관련 상․하수도 본관 및 관련 시설물, 관로(파이프라

인) 등 각종 토목 시설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기반시설용 상․하수도 본관, 공업용 수도관 공사

- 석유, 가스 등 관로(파이프라인) 공사

- 가스 충전시설, 집단 공급시설, 저장시설, 사용시설, 판매시설 설치 공사

 43 이산화탄소 활용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431 활용 소재 제조업

   4311 중간물질 분리 소재 제조업

∙ 이산화탄소 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물질 등을 분리하기 위

하여 흡착·여과·이온교환 및 분리막 소재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흡착소재 ∙ 여과소재
∙ 이온교환 소재 ∙ 분리막 소재 

   4312 활용 촉매 제조업

∙ 이산화탄소 활용 공정에서 사용되는 촉매 소재 등을 제조하는 산

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화학원료 전환 촉매 ∙ 연료 전환 촉매
∙ 화학제품 전환 촉매 ∙ 

  432 활용 부품 제조업

   4321 활용 부품 제조업

∙ 이산화탄소 활용 공정에 필요한 부품 및 부분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 플라스틱 부속품 ∙ 금속 부속품
∙ 고무 부속품 ∙ 전기/전자 부품

  433 활용 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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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1 활용 반응기 제조업

∙ 이산화탄소 활용 공정에서 반응을 위한 산업·연구용 장비를 제조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반응 설비 제조 ∙ 온도 자동 조정장치 제조
∙ 회전계 제조 ∙ 안전판 제조
∙ 계측기 제조 ∙ 전기/전자 장치 제조

   4332 활용 분리장비 제조업

∙ 이산화탄소 활용 공정에서 중간 물질 및 최종 제품의 분리정제를 

위한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분리 장치 제조 ∙ 회전계 제조
∙ 온도 자동 조정장치 제조 ∙ 안전판 제조
∙ 계측기 제조 ∙ 전기/전자 장치 제조

   4333 활용 공정시스템 제조업 

∙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시뮬레이션 ∙ 공정설계
∙ 공정 최적화 시스템 제조 ∙ 플랜트 패키지화

 44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유통업
  441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유통업

   4411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유통업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산업활동

을 말한다.

<예 시>

∙ 이산화탄소 활용 관련제품 도매

 45 이산화탄소 활용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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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 활용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4511 활용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 이산화탄소 활용 관련 업종에 대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 분석을 통한 분석, 평가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인증평가와 관련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대

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 환경성 평가

∙ CCU 관련 지식·정보·감시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

스업
∙ CCU 관련 상담 및 자문 ∙ 인증 및 표준화 평가
∙ 경제성 및 감축량 평가  

   4512 활용 관련 시험, 검사, 분석업

∙ 화학적, 물리적 방법 등으로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의 질적 검사, 

신뢰도나 결함 분석, 시험, 제품 증명, 재료 평가 등 각종 기술적 

시험, 검사, 측정, 평가,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성분, 순도 측정 및 분석 ∙ 물리 시험 및 분석
∙ 제품 품질 검사 ∙ 종합 기술적 검사

  452 이산화탄소 활용 관련 연구개발업 

   4521 이산화탄소 활용 관련 연구개발업

∙ 자연과학, 공학 및 사회과학 등의 연구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활용

과 관련한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 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실험 개발 등의 연구개발 활

동을 말한다.

 <예 시>

∙ 활용 관련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활용 관련 공학 연구개발

업
∙ 활용 관련 인문 및 사회과학 연

구개발업
∙ 기술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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