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행
가이드라인

20
24

The Guideline for International
Greenhouse Gas Mitigation Project

사업자를 위한



3 4

2024
사업자를 위한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행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하여 국제 합의사항 및 국내의 제도와
법률적 내용을 고려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이후 국내외 여건 등 변동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가장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를 위한
가장 기초적 가이드라인이며, 법률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법률과 국제합의사항의 보조적 수단으로만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 오류에 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개발 및
발행기관은 책임 지지 않습니다. 

파리협정 6.2조 기반의 국제감축사업은 국가 별 다양한 모델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의 감축실적 활용을 고려하실 경우 해당 국가의
규정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최초로 개발된 버전이며, 향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국내외 최신 동향을 반영하고, 사업자를 위한 구성을 다양화하여 업데이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요 참고 사항

산업 혁명의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사용된 화석 연료로 인해 배출된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가속화시켜 인류의 삶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 협정을 체결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서, 파리 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약 2.91억톤)의 감축 계획을 UN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2023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이행기반을 제시했습니다. 도전적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감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해외국가와의 협력을 통해서도 
37,500천톤의 국제감축을 진행하고, 국제 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감축 실적 
취득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교통·건설 분야의 관장기관으로, 
2024년에는 본격적인 국제감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에는 국제감축사업 차별화와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감축
사업자의 역량강화 및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국제감축사업은 파리협정 6.2조와 6.4조에 기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유치국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실적(ITMO)을 확보하여 국가 감축목표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기존 청정개발체제(CDM)와 일부 유사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가이드라인은 사업 개발, 등록, 인증 및 감축실적 활용 등 전과정의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감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이 우리나라 
국제감축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발간사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박 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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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의
과도한 증가

적정 온실가스
유지

구분 개도국 의무 선진국 의무

목적 생태계가 적응하고, 농업생산이 위협받지 않으며, 경제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구하
기에 충분한 기간(time-frame) 내에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 달성

대상국가 모든 가입국(현 198개국) 선진국(당시 24개 OECD 국가, 11개 동구 
유럽국가)

온실가스 통계 
작성 및 제출 CO2 등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CO2 등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온실가스
감축목표 없음 1990년 수준으로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동결

국가전략
추진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수립, 시행, 공표

동결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정책 채택

공동협력 
사항

·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보급 확산
· 흡수원 보호 및 증진
· 국가정책에 기후변화 반영

·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 국가 간 경제/행정수단의 통합적 추진 가능

1. 기후변화에 따른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공조
01 파리협정과 국제감축사업

1.1
기후변화협약과
기후변화 

INFORMATION

2023년에 발간된 정부간기후변화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6차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0년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이 확산되었
던 1850년~1900년 대비 1.1 ℃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화석연료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같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온실가스는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복사열이 지구에 들어왔다가 지구 표면에서 반사되어 우
주로 방출될 때, 복사열을 일부 흡수하여 지구의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주는 기체입니
다.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가 증가하면서 온실가스가 흡수하는 복사열의 양이 같이 증가하
였고, 이에 따라 지구 밖으로 방출되어야 할 복사열이 감소하면서 지구 전체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6가지 온실가스로
는 이산화탄소(CO2)와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육불화황(SF6),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가 있습니다.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더 많은 태양복사에너지를
지구 대기권에서 흡수

태양복사 에너지의 일부분
지구 대기권에서 흡수

온실효과 지구온난화

1차보고서(1990)
2차보고서(1995)
3차보고서(2001)
4차보고서(2007)
5차보고서(2014)
6차보고서(2022)

UN기후변화협약 채택(‘92), 기후변화 과학적 사실 증명
교토의정서 채택(‘97), 인간 활동에 의한 지구 온난화 현상 증명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기후변화 심각성 전파, 노벨평화상 수상(엘 고어 공동 수상)
~1.5℃ 지구 평균온도 상승 억제 목표 제시
미래 기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작성

태양복사에너지의 대부분
지구 바깥으로 방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국제사회는 1972년 UN인간환경회의와 
1987년 세계기상회의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전 세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
하였습니다. 1972년 UN인간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인간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였
고, 1987년 세계기상회의에서 이상기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88년에 정부간기후변화패널(IPCC)
을 창설하였고, 1992년에 기후변화협약 (UNFCCC)을 채택하였습니다. 

정부간기후변화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은 세계기상기
구(WMO)와 UN환경계획(UNEP)에 의하여 1988년에 창설된 조직입니다. 인류의 활동에 대
한 기후변화의 위험을 평가하는 것과 기후변화협약(UNFCCC) 관련 의제의 실행에 대한 보고
서를 작성하고 출판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1988년 창설 이후 1990년 1차 보고서를 시
작으로 2022년 6차 보고서까지 발행되었습니다.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은 1992년 5월에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Rio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공동의 차별화
된 책임의 원칙” 하에 생태계가 적응하고, 농업생산이 위협받지 않으며 경제를 지속가능한 방
식으로 추구하기에 충분한 기간(time-frame) 내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합니다. 개발도상국(비부속서 I, Non-Annex I)과 선진국(부속서 I, Annex I)에게 각각
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선진국에게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6대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온난화 심화에 따라 전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하였고,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하여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과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한
파와 폭설, 폭염과 가뭄, 태풍과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그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UNFCCC 가입 국가(Parties) 확인 
https://unfccc.int/process/parties-non-party-stakeholders/parties-convention-and-observer-states

출처 : 중앙일보

자료 : 탄소중립 정책포털

지구 바깥으로
방출되는 태양
복사에너지 감소

N2ON2O

CH4CH4

CO2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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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기후변화협약의 첫 하부조약인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1차 공약기간을 2008~2012
년까지로 두고, 대상국가를 38개 선진국(OECD 국가, 동구 유럽국가)으로 지정하였으며 개
발도상국은 제외하였습니다. 감축목표는 1차 공약기간 내 6대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 대비 
6~8% 감축하기로 정하였습니다.

6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수
립 및 시행하고, 선진국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정책 및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의무화하
였습니다. 또한 감축을 위한 신규제도로 유연성 메커니즘인 CDM, JI, ET를 도입하였습니다. 

교토의정서를 바탕으로 한 CDM, JI, ET를 시행하였으나,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01.03)와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배출량 증가로 조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면서 조약의 실효성에 대
한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이 모두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만들기 위하여 칸
쿤 합의문 채택(‘10.12)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녹
색기후기금(GCF)을 설립하였으나,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2008~2012년) 만료가 가까워지
면서 새로운 체제 확립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여, COP17(’11.12)에서 2020년 이후 적용할 신기
후체제 도입을 위한 더반플랫폼 채택과 교토의정서 연장(2013~2020)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교토의정서 연장 이후 2012~2015년 동안 15차례의 협상을 거친 끝에 파리협정이 채택
(’15.12)되었으며 채택 후 미국과 중국, EU의 적극적인 비준 노력으로 파리협정이 발효되었
습니다('16.11). 현재 전 세계 195개국이 파리협정에 참여하여 LEDS, NDC 제출 등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및 공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 부속서 I 국가 또는 비부속서 I 국가가 비부속
서 I 국가에 기술 및 자본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는 제도

JI(Joint Implementation) – 공동이행제도. 부속서 I 국가가 다른 부속서 I 국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공동 분배하여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제도

ET(Emission Trading) – 부속서 I 국가 상호 간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

LEDS(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 장기저탄소 발전전략. 
NDC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부문(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 폐기물, 흡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비전을 도출한 전략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또는 국가결정기여 파리협정 4
조 2항에 따라 195개국이 제출한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적응에 대한 목표, 절차, 방법
론 등을 포함한 계획

기후변화협약을 채택(‘92) 및 발효(‘94)한 후, 기본조약 하에서 교토의정서, 파리협정과 같은 보
충적인 조약들이 체결되었으며, 세 조약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나 내용과 의미적 측면에서 교토
의정서와 파리협정은 기후변화협약의 하부 조약으로서 역할합니다.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에 기반하여 COP 및 CMA 사무국과 SBI, SBSTA 기구 등
을 두어 사무국 운영, 진행 중인 작업 및 회의조직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1차 평가보고서('90)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92)
*제2차 평가보고서('95) → 교토의정서 채택('97)
*제4차 평가보고서('07) → 노벨평화상 수상(엘 고어 공동 수상)
*제5차 평가보고서('14) → 파리협정 채택('15)
*제6차 평가보고서(‘22)

1992년

2005년

1994년

2015년

1997년

2016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교통의정서

파리협정

"채택"

"발효"

"발효" 154개국

"채택"

"채택"

"발효"

KEY WORDS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UNFCCC 198개 당사국이 UNFCCC 목
표 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논의를 위해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 총회

CMA(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 파리협정 195개 당사국이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 및 이행규칙을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1회 개최하는 정
기 회의

SB(Subsidiary Body) – 부속기구 COP, CMA 등에서 논의 예정인 사안들에 대해 사전 회의를 진행하는 
기구이며, SBI(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와 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로 구성

CMP(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 – 교토의정서 192개 당사국이 교토의정서의 이행 관련 논의를 위해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 회의

이행부속기구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상황 논의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Designated Operational Entities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온실가스 감축량을 측
정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 국가간 기후변화 
과학지식 공유 등 논의

UNFCCC

SBI SBSTA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Independent
Organization

DNA DOE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CMA(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SB(Subsidiary Body)

1.2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공조 추진경과

구분 개발도상국 의무 선진국 의무

공약기간 1차 공약기간 : 2008~2012년
2차 공약기간 : 2013~2020년

대상국가 38개 선진국(OECD 국가, 동구 유럽국가)

온실가스 통계 
작성 및 제출 없음 2008~2012년 6대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 

대비 6~8% 감축, 의무감축 및 법적 강제력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변화 대응, 적응을 위한 
국가프로그램 수립과 시행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정책 및 조치 채택

신규제도도입 17조 배출권거래제(ET), 6조 공동이행제(JI), 12조 청정개발체제(CDM), 4조 공동목표설정

기타 2012년 이후 의무에 대한 협상 개시 조항(3조 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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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의 목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1.5℃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국에게만 온실가
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였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 차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기
술을 이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화(또는 감축)는 온도 상승 목표(2℃ 유지/1.5℃ 제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
을 활용하여 대기 중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리협정 6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인 협력적 접근법(6.2조)과 6.4조 메커니즘(6.4조), 그리고 비시장 접근법
(6.8조)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인 협력적 접근법(6.2조)과 6.4조 메커
니즘(6.4조)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핵심 체계입니다.

적응은 파리협정 당사국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이행·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과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갱신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파리협정 7조는 온실가스 감축과 마찬가지로 적응도 장기적으로 기후변화를 대응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UN은 이러한 완화 및 적응 활동이 각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적응에 얼마나 기
여하였는지를 5개년 단위로 이행점검하고, 이를 평가하여 파리협정 이행여부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공개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 도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교토의정서 출범과 함
께 탄소배출권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었으며, 그에 따라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와 탄소세(Carbon Tax)로 구분되는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가 등장하였습니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메커니즘으로 등장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매년 배출허용량(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허용량에 미
달하거나 초과 달성한 기업 등의 주체 간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량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여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탄소세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일체의 과정에 일정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
는 제도로,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필요성 확대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도
입된 환경세의 일종입니다. World Bank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EU를 중심으로 37개 국가 
혹은 주 정부가 탄소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탄소세 도입과 관련
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소세를 분류해보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물품세와 실제 온
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탄소배출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산단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
하는 기업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직접세 형태(핀란드, 호주 등)와 소비단계에서 탄소세를 
부과하는 간접세 형태(프랑스, 일본 등) 등이 존재합니다.

1.3
탄소 가격제의 
출현
Carbon Pricing

구분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가격 배출권 수요에 따라 가격 변동 세율에 따라 가격 고정

배출량
정부가 가격을 고정시킬 수 없으나,

배출 한도를 정하고 할당하므로
배출량 예측 및 측정 가능

정부가 가격을 고정시키며,
세율과 온실가스 감축량이 비례하지 않아

배출량 예측 불가

운영 용이성 배출권 거래 인프라 구축 필요하며, 배출권 
시장 도입 및 성숙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

세율, 적용 범위만 설정하며
기존 세제 관련 조직 활용 가능

적용 범위 가정, 상업 부문에 적용 어려우며
대규모 배출하는 기업만 적용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하며
생산부터 소비까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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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파리협정과 국제감축사업

파리협정 채택(‘15)의 중요 근거 자료 중 하나인 IPCC 제5차 평가 종합보고서(IPCC, 2014)
에 따르면 1750~2011년의 인위적 CO2 누적배출량 중 절반 정도는 지난 40년간 배출되었습
니다. 또한 1970년 이래로 화석연료 연소, 시멘트 생산 등으로 인한 누적 배출량은 3배로 증
가하고 산림·기타 토지이용 변화로 인한 누적 배출량은 약 40%가 증가하였으며, 연간 인위적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1970년~2011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란 파리협정 4조 2항
에 따라 195개국 당사국 각각이 제출할 의무가 있는 계획으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
출량을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등을 설정하여 UN 및 당사국 간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계획입니다. 

모든 당사국은 UNFCCC 사무국에 NDC를 제출하며, 매 5년마다 업데이트된 NDC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또한 제출된 NDC는 UNFCCC에서 관리하는 NDC Registry(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상승은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100년에는 최대 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2100년 대한민국의 기온이 평균 5.3% 상승하여, 기온상승과 함께 
강수량 및 집중호우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IPCC에서 발간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현재 지구 
평균 온도는 약 1.1℃ 상승하였으며,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면 2℃ 상승하였
을 때에 비해 기후변화 위험을 일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파리협정은 제2조에서 ① 장기온
도 상승억제목표, ② 적응, ③ 기후재원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장기온도상승억제
목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1.5℃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사회는 2℃ 유지/1.5 ℃ 제한이라는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을 통한 국제적 감축협력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국은 NDC 내에 완화 및 적응 목표와 조치, 완화로 인한 공동 이익, 전반적인 부문에서의 배
출량 감축 목표, 감축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전략·정책·계획·조치 등을 기술합니다. 

UNFCCC에 따르면 파리협정 당사국이 제출한 2023년 NDC를 분석한 결과, 제출국의 99%는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에서의  완화 조치를 설명하였으며, 완화 조치를 에너지 공급(90%), 
AFOLU(88%), 운송·수송(86%) 등 분야 순으로 활용할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1
장기온도
상승억제목표  

2.2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Quantitative information of CH4 and N2O emission time series from 1850 to 1970 is limited

Fossil fuels, cement and flaring
Forestry and other l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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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INFORMATION

IPCC 제6차 평가 종합보고서 – https://www.ipcc.ch/report/ar6/syr/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 https://www.ipcc.ch/sr15/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NDC) Registry – https://unfccc.int/NDCREG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FORMATION

Energy supply 93%

86%

81%

88%
61%

33%
30%

27%
27%
26%

24%
22%

77%

82%
50%

30%

0% 20% 40% 60% 80% 100%

28%
26%

40%
34%
33%

30%
26%

73%
40%

50%
30%

47%
45%

42%

90%

33%
29%

28%

Transport

AFOLU

Waste

Cross-cutting/other

Share of Parties indicated in previous
version of the report in 2022

Range of difference in the share of
Parties during the period 2022-2023

Buildings

Industry

Renewable energy generation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Cross-cutting

Waste recycling

Multisector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Land restoration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Grid improvement

Cross-cutting

Afforestation, reforestation and revegetation

Waste reduction

Multisector carbon pricing

Improved agricultural productivity

Shift to low-or zero-carbon fuels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Electrification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Waste-to-energy

Promotion of circular economy

Agroforestry

Cross-cutting

Shift to more efficient modes of transport

Reduced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Cross-cutting

Multisector fluorinated gas substitution

Improved cropland management

Shift to low-or zero-carbon fuels

Shift to low-or zero-carbon fuels

Improved management of manure and herds

Composting

Forest conservation
Improved fertilizer management

2023 NDC 종합보고서 
: https://unfccc.int/ndc-synthesis-report-2023#Mitigation-including-co-benefits

자료 : UNFCCC, 2023
출처 : IPCC, 2014

37%

36%

55%

55%
3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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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리협정의 주요내용
01 파리협정과 국제감축사업

글로벌 이행점검(GST, Global Stocktake)이란, 2020년부터 매 5년 단위로 제출된 NDC 등
에 대해 각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첫 
평가 및 조사 결과는 2023년에 개최된 COP28 에서 발표되었으며, 각 국은 2025년 업데이트
된 NDC 제출 시, 해당 이행점검 조사 결과 및 COP 합의사항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글로벌 이행점검을 위한 조사 진행 방식은 2023년 9월 게시된 제1차 종합보고서를 통해 공개
된 바 있으며, 첫 번째 이행점검을 위해 2021년부터 2023년 COP28까지 정보 수집 및 준비, 
기술 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COP28을 통해 진행된 1차 글로벌 이행점검에서는 감축, 적응, 이행 및 지원 수단(재정, 기술 개발 및 
이전, 역량 구축), 손실 및 피해, 대응 조치 등 부문별 고위급 회의를 통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1차 GST를 통해 적응 및 완화 자금 조달이 모두 몇 배 이상 증가하여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IPCC 6차 종합 평가 보고서에서는 2020년과 2025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에 
이를 것임에 이견이 없으며, 1.5℃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 지구적 차원에서 2019년 대비 
2030년에는 43%, 2035년에는 60%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3배로 늘리고, 연평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개
선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으며,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와 같은 저감 및 제거 기술, 저탄소 수송 생산과 같은 저배
출·무배출 기술을 통한 재생가능에너지, 원자력 등 부문에서의 기술 가속화, 그리고 수송 부문에
서의 인프라 개발 및 무·저공해 차량을 활용한 배출량 감축을 가속화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대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
기 위해 10년 안에 화석연료로부터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Transitioning)’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파리협정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제출, 글로벌 이행점검(GST), 기후변화 적응, 재원
조성 및 기술이전, REDD+ 등의 키워드와 함께 핵심 사항으로 다루어진 이슈가 바로 시장 메
커니즘(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입니다. 

파리협정은 종전의 교토의정서 체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
여한 체제로,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DM)를 뒤이을 비용-효과적인(Cost-effective) 시
장 메커니즘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파리협정 6.2조와 6.4조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정의하고 있으며, 6.2조와 6.4조의 가장 큰 차
이점은 운영 주체입니다.

6.2조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체제는 협력적 접근법으로 불리며, 참여 당사국 간 공동위원회 
및 협의체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ITMOs(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형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합
니다. 또한 이전 과정에서 이중계산(Double counting) 방지 및 상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이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그렇게 이전 받은 감축실적을 자국의 NDC 달
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6.4조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체제는 6.4조 메커니즘 또는 지속가능개발 메커니즘으로 불리
며, UNFCCC 및 SB(감독기구; Supervisory Body)에 의해 운영 및 감독되는 체제로, 교토
의정서의 CDM과 유사합니다. 6.4조 메커니즘 또한 감축실적을 ITMOs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를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6.4조 메커니즘을 통해 인증 받는 감축실적의 경우, 
OMGE(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 및 SOP(Share of Proceeds) 명목의 별
도 행정비용이 요구됩니다.

2.3
글로벌 이행점검

2.4
시장 메커니즘

(GST, Global 
Stocktake)

(6.2조 & 6.4조)

INFORMATION

글로벌 이행점검 제1차 종합보고서 – https://unfccc.int/documents/631600
1차 글로벌 이행점검 결과 – https://unfccc.int/documents/636608

2021 2022 2023

May-June
Sessions

COP26/
CMA3 SB56 SB58COP27/

CMA4
COP28/
CMA5

ICP guiding questions TA guiding questions

in the light of equity and the best available science

Synthesis 
reports

IPCC AR6

Synthesis
report

Decision/
declaration

IPCC AR6

Information collection and preparation

TD1

JCG1 JCG2 JCG3 JCG4

TD2 TD3

Technical Assesment

Consideration 
of outputs

Update sources of
information

Call for
input

Submission
of inputs

CO Guiding questions

1

2

3

Mitigation
Adaptation Mol

Considering relevant
efforts on RM and L&D

WG I (August 2021)
WG II (Feb 2022)
WG III (March 2022) SYR (Sept 2022)

Webinars

Webinars

글로벌 감축목표

6.4조 메커니즘 협력적 접근법 비시장 접근법

NDC 제출 글로벌 이행점검 기후변화 적응 재원조성 기술이전 REDD+IMM

· 국제기구의 관리감독
· 지속가능발전, 환경건전성

· ITMO 사용 허용
· CMA에서 정한 기준 적용

· 감축과 적응을 포괄 
· 기술이전, 능력배양 등 고려

구분 6.2조 6.4조

운영(감독)주체 참여 당사국 간 협의체 UNFCCC, SB(Supervisory Body)

주요 사항

· 국가 간 다양한 협력활동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전
  (ITMOs)
· ITMO를 NDC에 활용 가능
· NDC로 활용 시 지속가능발전,
  환경건전성 및 투명성 보장 필요
· 상향식 온실가스 감축 플랫폼
· 이중계산 방지, 상응조정 필요

· 교토의정서 CDM과 유사한 시장 메커니즘
·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결과로 6.4ERs 발행
· A6.4ERs 또한 ITMOs로 전환 가능
· 하향식 온실가스 감축 국제 플랫폼
· 이중산정 방지
· OMGE, SOP 등 행정비용 발생

감축실적
MOs(Mitigation Outcomes) A6.4ERs (Article 6.4 Emission 

Reductions)
ITMOs(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2.0℃

A6.4 Mechanism Cooperative Approaches Non-Market Approaches

5년단위 5년단위 대책 수립 천억불/년 흡수원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

지속가능한 GHG감축 개도국 지속가능개발 이행점검/후퇴금지전지구 온실가스 순감축
NDC&LEDS 지속가능성(SDG) 전전원칙환경건전성/이중계산방지

1

1

2

2

3

3

출처 : UNFCCC,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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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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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문 2030 배출전망
(BAU)

2016년 로드맵 2018년 로드맵
감축후 배출량

(백만톤)
BAU대비
감축률(%)

감축후 배출량
(백만톤)

BAU대비
감축률(%)

배출

산업 481 424.6 11.7 382.4 20.5

건물 197.2 161.4 18.1 132.7 32.7

수송 105.2 79.3 24.6 74.4 29.3

농축수산 20.7 19.7 4.8 19 7.9

폐기물 21 23 23 11 28.9

기타
(공공, 탈루) 31.3 27.7 17.3 22.9 55.8

흡수
및

제거

전환
(333.2)

부문별 전기/열 
사용, 합계제외

-64.5 -
(확정)-23.7

-
(추가감축) -34.1

E신산업
/CCUS - -28.2 - -10.3 -

흡수원 - - -
-38.3 4.5

국제감축 - -95.9 -11.3

기존 국내감축 - 631.9 25.7 574.3 32.5

합계 850.8 536 37 536 37

구분 배출전망치 방식 절대량 방식

2030 목표 30년 배출전망치 BAU 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 

채택국가 멕시코, 터키, 에티오피아 등 80여개국 유럽, 미국, 일본 등 100여개국

특징 - 경제성장 변동 반영 가능
- 국제사회 낮은 신뢰도 

- 명확한 감축의지 표명
- 이행과정 투명성 확보
- 국제사회 높은 신뢰도

4대
전략
12대
과제

책임있는
탄소중립

·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 저탄소 산업구조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
· 국토의 저탄소화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혁신적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 과학기술 혁신과 규제개선을 통하여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가속화 
·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시장 선도 및 新시장 창출
· 탄소중립 친화적인 재정·금융 프로그램 구축·운영 및 투자확대

함께하는
탄소중립

· 에너지 소비절감과 탄소중립 국민실천
· 지방이 중심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 근로자 고용안정과 기업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

능동적인
탄소중립

· 적응주체 모두 협력하는 기후위기 적응기반 구축
· 국제사회 탄소중립 이행선도
· 모든 과제 전 과정 상시 이행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1.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1994

-

2001

COP6

2005

COP11

2010

COP16

2011

COP17

2012

COP18

2015

COP21

2021

신기후체제

선진국 개도국 구분 없는 전세계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조체제 강화 노력

기후변화 대응 모범국가 및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 수행 노력

'22.11
손실
피해 
복구
기금
신설
합의

‘13~’20 
교토의정서 

연장

'11.12
더반플랫폼 채택

(Post 2020)

'05
EU-ETS

시행

'92.5
기후변화
협약채택

'01.12
마라케쉬합의문
채택(흡수원등)

'12.12
도하결정문

(신기후체제논의)

'16.11
파리협정 비준

'08.09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05.1
KVER제도(산업부)

'98.9
교토의정서 비준

'93.12
기후변화협약

가입

'99
1차종합
대책수립

'02
2차종합
대책수립

'05
3차종합
대책수립

'10.4
녹색성장
기본법

'11
목표관리
제도시행

'12.12
GCF유치

확정

'15.1
배출권
거래제

'21.12
NDC

제출(re)

'05.02
교토의정서

발효

'10.12
칸쿤합의문

(GCF설립합의)

'94.3
교토의정서

채택

'94.3
기후변화
협약발효

'15.12
 파리

협약 체결
(신기후체제)

'21.9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0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경과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의 공조를 위해 기후변화협약 가입(‘93.12), 교토의정서 비준(‘98.9), 파리협정 비준(‘16.11) 등 
주요 조약에 가입하였으며, 국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력 및 공조 체제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
장 기본법 제정('10.4), GCF 유치(’12.12), 2050 탄소중립 선언(‘20.10),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제출('20.12), 2050 탄소중립 선언 구체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 제정(‘21.9),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21.12)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파리협정에 따른 최초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설정하였고, 2016년에 감축목표에 대한 로드맵을 수
립하였습니다. 2015년에 수립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의 배출량은 배출전망치 방식
(Business As Usual, 이하 BAU)을 기준으로 2030 배출전망 목표 대비 37%인 536백만 톤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국외 감축량, 에너지전환 및 미세먼지 감축대책 미반영, BAU 방식에 따른 감축목
표의 상대성으로 인하여 2018년 6월에 2030 NDC 로드맵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로드
맵에서는 국내 감축량이 증가한 반면(기존 25.7% → 변경 32.5%), 국외 감축량은 축소되었습
니다(국외 감축량 11.3% →  산림 및 국외 감축량 4.5%).

우리나라는 목표수립과 제도적 기반 마련은 충분히 이루어졌으나 실행방안 부족, 민간과 지
자체 참여 미흡 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이행이 부족하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있었고, 이러
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20년 12월에 국가비전과 전략목표 및 3대 정책방향, 4대
전략과 12대 중점 과제를 바탕으로 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목표 3대 정책방향
탄소중립&녹색성장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책임 있는 실천, 질서 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출처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1.1
2050 탄소중립

1.2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경과

이어 2019년에는 기존 감축목표 산정방식인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이하 BAU) 방식을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자의 경우 경제성장 변동에 가변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국
제사회 신뢰도가 낮은 반면, 후자의 경우 이행과정의 투명성과 국제신뢰도가 높지만 유연성이 낮
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료 : 환경부 
※ 전환부문(추가감축)의 경우 
에너지 세제 개편 등을 통하여 
34.1백만톤 추가감축 추진 계획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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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문 ‘18년 목표 기존 NDC
(‘18)(‘21.10)

수정 NDC
(‘18)(‘23.3)

배출량 727.6 436.6(△40%) 436.6(△40%)

배출

전환 269.6 149.9(△28.5%) 145.9(△45.9%)

산업 260.5 222.6(△14.5%) 230.7(△11.4%)

건물 52.1 35(△32.8%) 35(△32.8%)

수송 98.1 61(△37.8%) 61(△37.8%)

농축수산 24.7 18(△27.1%) 18(△27.1%)

폐기물 17.1 9.1(△46.8%) 9.1(△46.8%)

수소 - 7.6 8.4

기타(탈루) 5.6 3.9 3.9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6.7 -26.7

CCUS - -10.3 -11.2

국제감축 - -33.5 -37.5

1.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와 상쇄제도
0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경과 0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경과

또한 감축목표 산정방식 변화에 따라 기존 NDC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을 ‘2017
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대비 24.4% 감축(2018년 대비 26.3%)’으로 변경하였으나, 이후 
2020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
지, 국제 동향,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총 배출량(727백만 톤)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총 배출 목표량 436.6백만 톤 달성을 위하여 약 291
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2012년에 「온실
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을 도입하였고, 2015년에 동법에 
근거하여 배출권거래제와 상쇄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게 매년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부여(할당)하
고, 기업별로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에 대하여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의무 감축체
제 하의 제도로, 공공부문 또는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할당대상
업체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총 배출량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목표 배출량을 바탕으로 부문별 배출량을 조절하였으나, 원료수급문제 및 기술전망 등을 고려
하여 산업부문 배출량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산업부문으로 인한 부족분(800만 톤)은 전환부문(발전, 
지역난방)과 국제감축부문을 각 4백만 톤씩 확대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정하였습니다. 

1.3
수정된 203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1
배출권거래제도와
상쇄제도

배출권거래제 도입 후 할당대상기업에게 제1차년도 계획기간(’15~’17)에 100%, 제2차년도 계획기간
(’18~’20) 97%, 제3차년도 계획기간(21~25) 90% 순으로 무상할당을 실시하였으며, 유상할당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배출권 총 수량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하
여 설정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예비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당대상기업은 배출권거래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
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이거나 25,000톤 이상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한 업체 입
니다. 현재 3차 계획기긴에는 6개 부문(전환, 수송, 폐기물, 산업, 건물, 공공·기타) 약 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총 배출량의 약 73%가 거래되고 있으며, 연간 배출권 거래규모는 약 
1.3조원 내외입니다. 관리대상물질은 6대 온실가스(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
(N2O), 육불화황(SF6),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PFCS))의 직접 배출량과 전력사용
에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배출권거래제법 제29조(상쇄),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인
증)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기업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
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제거하는 
외부사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사업을 통해서 발행 받은 인증실적을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기업 등에게 판매하고, 할당대상기업은 구매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
환하여 배출권거래제 상의 배출허용량을 상쇄하는 제도입니다. 할당대상기업은 제1·2차 계획
기간(2015~2020)까지 전체 배출권의 10%를 상쇄배출권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3차년도
(2021~2025)부터는 각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5%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배출경로(이산화탄소상당량톤, tCO2eq./y)

2018년

686.3 633.9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625.1 617.6 602.9 585 560.6 529.5 436.6

자료 :  2050  탄소중립녹
색성장위원회자료 재구성
(https://www.2050cnc.
go.kr/)

자료 :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
본계획

잉여배출권판매

잉여배출권구매

구입대금

판매대금

A기업 B기업

배출권거래시장

잉여분
초과분

실제
배출량

배출
허용량

배출
허용량

실제
배출량

INFORMATION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 https://ets.krx.co.kr/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PROCESS

목표달성활용3년이내제출

판매대금 전환

상쇄제도등록
인증실적판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흡수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시장 온실가스 감축 의무시장

외부사업
인증실적
(KOC)

상쇄
배출권
(KCU)

목표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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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와 상쇄제도 3.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전략
0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경과 0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경과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기업은 제1·2차 계획기간(2015~2020)년까지 전체 배출권의 10%를 
상쇄배출권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해외감축사업에서 발생한 실적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
다. 그러나 2017년 3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3
차 계획기간(2021~2025)부터는 해외감축사업에서 획득한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감축사업에서 상쇄배출권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은 CDM을 이용한 외부사업입니다. 
CDM은 Annex I 국가(선진국) 또는 Non-Annex I 국가(개발도상국)가 Non-Annex I 국가(개
발도상국)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실적을 Annex I 국가의 감축목표 달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CDM 사업분야는 총 15개 분야(에너지산업,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 제조업, 화학산업, 건
설, 수송, 광산/광물, 금속산업, 연료 탈루배출, 할로겐화탄소, 육불화황 생산 및 소비로부터의 
탈루배출, 용제사용, 폐기물 취급  및 처리, 조림 및 재조림, 농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DM 사업 타당성과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은 CDM 운영기구(DOE)가  담당하며, DOE가 승
인한 사업만이 감축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DOE가 승인 및 검증 시 중점 검토 사항은 추
가성으로, CDM 사업 전과 비교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통하여 온실가스가 감축되어야 합니다

CDM을 이용하여 해외감축사업을 수행하고 DOE로부터 감축실적을 인정받으면, 온실가스 감
축실적인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CER은 외부사업 
인증실적(Internationally-Korean Offset Credit, i-KOC)으로 전환과정을 거쳐서 상상쇄배
출권('Korean Credit Unit, KCU')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환된 i-KOC는 3년 이내 배출권 거래제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쇄배출권(KCU)으로 전
환하여야 하며, 전환된 iKCU는 당해 이행연도 내에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 이월 가능합니다.

2.2
해외감축사업
및 i-KOC

INFORMATION

2021년 파리협정 이행에 따라 202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CDM의 실적이 아닌 파리협정 6조
의 감축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만 활용 가능

CER-iKOC-KCU 전환 절차

전환전환CDM
사업 수행

실적 (CER)

외부사업
인증실적
(iKOC)

상쇄
배출권
(KCU)

청정
개발
체제

(CDM)

목적 Non-Annex I 국가(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기여와  Annex I 국가(선진국)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

대상
Annex I 국가가 Non-Annex I 국가에 기술 및 자본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음. 
단, Non-Annex I 국가 내 국가 승인기구(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DNA)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주관기관 UNFCCC CDM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EB)

배출권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진행절차 사업계획→타당성평가→승인&등록→모니터링→검증&인증→CERs발생

사업기간 Option 1 : 10년(고정형),  Option 2 : 21년(갱신형, 7년 2회 갱신)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비준(‘16.11)과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도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 변경(BAU 방식→절대량방식), NDC 목표 변경(‘2030년 BAU 대비 37% 감축'→‘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 등에 따라 국내 감축사업에 대한 목표 뿐만 아니라,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목표도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경우 감축목표가 3,350만톤에서 3,750만톤으로 상향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은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후, 그 감축실적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ITMOs)을 국내로 이전 받는 메커니
즘입니다. 국제감축사업을 도입하게된 배경은 파리협정에서 전 지구적 관점의 비용 효율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메커니즘을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탄소 배출로 인한 기
후변화 영향은 국가별로 같으나, 감축비용이 상이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내 우수 탄소저감 기술 보
유기업에게 신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개발도상국 환경개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감축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제감축사업을 위하여 탄소중립기본법, 국제감축사업 지침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
으나,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이행체계 미비 및 민간부문의 참여 부족 등으로 인하
여 2018년까지 배출량이 증가하였으며, 국제사회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국제감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
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전략 최종목표는 ‘국제감축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 ‘우
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新시장 참여기회 확대’, ‘개도국 환경개선 수요에 부응한 양자협
력 내실화’입니다. 목표를 바탕으로 국제감축심의회 산하 국제감축 통합지원 플랫폼을 신설
하고 통합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국제감축심의회 참여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등이 참여할 
세부 정책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인(월 1회) 진행상황 점검
과 추가과제 발굴을 통하여 국제 감축지원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였으며, 추진체계를 바탕
으로 3가지 분야의 국제감축사업 관련 정책과제(국내 추진기반 구축, G2G 추진여건 조성, 사
업 활성화 유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마련 

국내 추진기반 구축 G2G 추진여건 조성 사업 활성화 유도

· 사업 지침 수립  · 국제감축등록부
· 설명회 실시 

· 우선 협력대상 발굴  · 협정체결 확대 
· 표준 협정문 마련

· 협력모델 설계  · 신규 방법론 개발
· G2G 사업 발굴

· 감축목표 수립  · 정부지원 계획 수립
· 사업 소요 도출

· 대상국 협력 유도
· 부처별 ODA 연계

· 사업특성 반영 투자
· 공적금융 지원 강화

· 투자지원 모델 설계
· 모델 현장 적용 검토

· 국제기구 기금 활용 · 국내기업 참여 확대
· 국제사회 논의 참여

· 컨설팅 지원 · MRV 부담 완화
· 민관협력 사업 추진

규범&체계 정비 양자협정 체결 확대 사업 발굴·개발 노력

감축경로 도출 양자 ODA 연계 자금&사업 구조화

지원 모델 설계 국제기구 참여 확대 공공기관 참여 확대

감축목표 달성 지원
(비용효과적)

우수 기술 보유 기업
新시장참여

수요 중심 양자협력
내실화

자료 : 관계부처 합동 주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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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의 국제감축사업 활용 전략
0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경과

우리나라는 2016년에 파리협정에 비준하였으며, 비준한 협정을 근거로 국제감축사업 추진에 필
요한 법률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2021년에 「기
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과 「국제감축사업 사전승
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을 도입하였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21년 9월 24일 제정 후 2022년 3월에 시행되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
행하는 것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감축사업은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 제1항(국제감축사업의 추진)에 근거하고 있으며, 파리협정 제
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구매 등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국제감축사업 수행자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객관적으로 증명
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
제감축사업으로 획득한 실적은 반드시 정부에 신고하고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국제감축실적 이전과 거래 시에도 정부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등록된 국
제감축실적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절차 일반사항(사전승인 기준·방법·절차, 국제감축실적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전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심의회 
심의)은 동법 시행령 제32조~제38조에 근거하고 있고, 외국 정부와 공동 수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의 근거는 동법 시행령 제74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추진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
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 6.2조는 협력적 접근법(Cooperative Approaches)을 다루고 있는 조항입니다. 당사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면 파리협정 가입과 NDC 제출, NDC와 LEDS에 대한 부합성, ITMOs 승인 및 추
적기반 마련,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ational Inventory Report, NIR) 제출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6.2조 협력적 접근법을 통하여 획득한 감축실적(Mitigation Outcomes, Mos)은 2021년 이
후 발생한 감축실적이고, 실제성과 검증 가능성 및 추가성이 존재하여야 하며, 이중계산 방지
와 상응조정을 전제로 한 사업 유치국(Host country) 정부의 승인과 국가 간 이전이 있어야만 
ITMOs(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2조에 따
라 국제적으로 이전될 경우 배출감축 및 제거는 감축 공편익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산화탄소상당
량톤(tCO2-eq)으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파리협정 6.4조는 6.4조 메커니즘을 다루고 있는 조항입니다. 파리협정 가입과 NDC 제출, 국가승인기구
(DNA) 존재, 지속가능개발에 기여, NDC와 LEDS에 대한 부합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6.4조 메커니즘은 중앙집중식 거버넌스 구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CDM과 유사하며, 온실가스 순 감축(Net-Reduction)과 환경적 건전성을 위하여 이중계산 방지 원
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참여국이 유치국을 대상으로 6.4조 사업을 수행하려면 추가성과 공익성, 
환경건전성이 있어야 하고, 감독기구(Supervisory Body, 이하 SB)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유치국
(Host Country)내에서 배출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누출의 위험성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고정형(10년), 갱신형(최대 15년-5년, 2회 갱신), 산림(45년-15년,2회 갱신)입니다.

파리협정 6.2조 방식으로 획득한 감축실적(MOs)과 6.4조 메커니즘에서 획득한 감축실적
(A6.4ERs)은 국제등록부(International Registry)에 등록 후 국가 간 이전 및 유치국 정부 승인이 
있어야만 ITMOs로 인정됩니다. ITMOs로 전환된 실적은 국가 NDC 및 민간부문의 상쇄배출권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확보한 ITMOs를 활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게 됩
니다. 민간기업은 ITMOs를 확보하게 되면 정부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국제 탄소시장 등의 거래
와 해외감축실적(i-KOC)으로 전환 후 상쇄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1
파리협정 6조
감축실적의 활용 
프로세스

4.2
국제감축사업
관련 국내 법률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 제1항~제6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38조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 취득에 관한 지침

·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필요한 기술지원, 투자, 구매사업을 
  실시할 경우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 시행

· 국제감축사업 승인기준·방법·절차·보고, 국제감축심의회, 
  국제감축등록부,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등록관리, 정부 국제감축사업 수행
· 국제감축실적의 취득·거래·이전·등록·신고·국내외 이전

· 그 외 모니터링, 작성, 감축신고, 매매 시 승인, 외국 정부와 
  의 협의체 설립 관련사항 규정

· 국제감축실적 취득·거래·소멸·이전 시 사전승인국가 간 이전 & 유치국 정부 승인

판매 등

ITMOs(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Paris Agreement

6.2조 협력적 접근법 6.4조 메커니즘

Mitigation Outcomes(MOs)

국제감축목표에 반영(3,750만톤)

A6.4 Emission Reductions
(A6.4ERs)

해외감축실적(iKOC)으로 전환

International Registry

상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후 감축량 확정

A6.4 Mechanism Registry

상쇄배출권(iKCU) 발급 후 사용

정부(구매, 투자 등)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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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파리협정 6조 기반의
국제감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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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리협정 6.2조
03 파리협정 6조 기반의 국제감축사업

1.1
6.2조의 개요

파리협정 당사국은 파리협정 6.2조를 기반으로 양자 또는 다자의 형태로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을 통
해 발행된 감축실적 MOs(Mitigation Outcomes)를 ITMOs(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로 전환하여 자국 NDC 달성에 활용하도록 하는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6.2조 활동에는 양자 및 다자 협력사업, 배출권거래제(ETS) 시장의 연계, 기타 REDD+ 
등 다양한 유형의 협력사업이 포함되며, 국외에서는 6.2조를 기반으로 한 스위스의 Klik 
Foundation, 일본의 JCM, 북유럽의 NICA, 스웨덴의 MADD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
습니다.  또한 6.2조 뿐만 아니라 6.4조 메커니즘을 통해 발행된 감축실적(A6.4ERs)이더라도 
NDC 및 기타 국제 온실가스 감축 등을 목표로 하여 이전 및 사용이 승인된 경우, 이를 모두 6.2
조를 기반으로 한 ITMOs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2조는 좁게는 양자/다자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감축실적을 확보하는 활동을 통한 NDC 달
성을 포함하며, 넓게는 일본, 스위스 등 국외의 온실가스 감축제도, 6.4조 활동으로 발행된 감축실적
(A6.4ERs)으로부터 그 사용 및 이전을 승인 받아 ITMOs로 전환되는 활동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파리협정 6.2조 활동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당사국들이 시장 메커니즘에 참여했을 때와 참여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했을 경우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국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증가되지 않는 것
을 의미하는 환경건전성(Environmental Integrity), 그리고 투명성(Transparency)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를 막기 위해 여러 감축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분이 두 번 계산되는 이중계산(Double Counting)이 방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 국가로 이전된 
ITMOs는 이전한 국가의 배출량에는 감축된 양 만큼이 다시 더해지고, 이전 받은 국가의 배출량에서
는 감축된 양만큼 차감하는 상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파리협정 6.2조 활동을 통한 감축실적(MOs) 및 ITMOs는 각 국가의 등록부(Registry) 및 UNFCCC에
서 관리하는 국제감축등록부(International Registry)에 등록 및 관리되는 상향식 온실가스 감축 플
랫폼을 활용하게 되며, CMA3 결정문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ITMOs 추적 기반 마련을 위한 등록부를 
구축하거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6.2조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참
여 당사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참여 당사국 요건(6.2조)

1 파리협정 참여 당사국 여부 

2 참여 당사국의 NDC 제출 여부 

3 ITMOs 승인 기반 마련 (협약 시 NDC 달성을 위한 ITMOs 사용 승인 필요)

4
ITMOs 추적 기반 마련
(참여 당사국별 등록부 마련, 또는 UNFCCC 국제감축등록부 활용 가능)

5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 제출

6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NDC 및 LEDS(장기저탄소발전전략) 부합

A국가(참여국) B국가(유치국)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
·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해외 진출
·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파리협정 6.2조를 기반으로 한 당사국 간 국제감축사업 및 ITMOs 이전은 기본적으로 참여국의 기술 
및 자본 투자를 통해 유치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그를 통해 유치국에서 발행된 감축실
적 MOs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참여국에 배분하기 위하여 이를 ITMOs의 형태로 유치국 등
록부에서 참여국 등록부로 이전하는 개념입니다.

6.4조에서 발행된 감축실적(A6.4ERs)을 ITMOs의 형태로 이전할 경우에는 6.4조 메커니즘 등
록부 계정에 발행된 감축실적을 사전의 유치국으로부터의 ITMOs 이전 승인 등을 통해 유치국
에서 참여국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참여국은 이를 통해 자국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해외에 진출시키고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전 받은 ITMOs를 자국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국
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감축실적을 활용하여 자국의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본투자

투자 투자

ITMO 이전

실적 실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감축실적 발생

A국가

NDC

B국가

NDC

파리협정
6조

메커니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정부 / 기업

상응조정(-)

정부 / 기업

상응조정(+)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실적(ITMOs)의 범위

각 메커니즘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전 등 6.2조의 협력적 접근법에 포함

ETS 연계

양자 협력 JCM

6.4조 메커니즘 REDD+

A ETS

A국가 감축
사업 B국가

B ETS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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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 및 ITMO 요건 

1 실제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추가성이 있어야 함 

2
배출감축 및 제거는 감축 공편익을 포함해야 하며, 
적응 활동 및/혹은 경제적 다각화 계획 혹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해야 함

3
tCO2-eq 혹은 참여 당사국의 NDC에 포함하는 
비온실가스 산정 방법으로 측정되어야 함

4
NDC 달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감축실적의 국제적 이전이 승인되어야 함
(참여 당사국 간)

5 2021년 이후에 발생한 감축실적이어야 함

6
참여 당사국에 의해 승인된 ITMOs는 NDC 달성 뿐만 아니라
기타 국제감축목적으로 활용 가능

7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에 따른 A6.4ERs가 NDC 달성 
혹은 기타 국제감축목적 활용을 위해 승인된 경우에도 ITMOs로 인정함

1. 파리협정 6.2조

1.2
ITMO &
상응조정

ITMOs는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파리협정 6.2조를 기반으로 당사국 
간 감축실적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념이며, 우리나라 또한 ITMOs를 이전 받아 국외감축
실적을 확보하여 NDC 달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리협정 6.2조의 사업 및 ITMO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CMA3 결정문
에 따라 그 요건은 ① ‘실제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추가성 존재’, ② ‘배출 감축 및 제거는 감축 
공편익을 포함해야 하며 적응 활동 및 경제적 다각화 계획 또는 달성 수단 포함’, ③ ‘이산화
탄소상당량톤(tCO2-eq) 또는 참여 당사국 NDC에 포함되는 비온실가스 산정 방법으로 측정’, 
④ ‘NDC 달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감축실적의 국제적 이전 승인’, ⑤ ‘2021년 이후에 발생한 
감축실적’, ⑥ ‘참여 당사국에 의해 승인된 ITMOs는 NDC 달성 뿐만 아니라 기타 국제감축 목
적으로 활용 가능’, ⑦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에 따른 A6.4ERs가 NDC 달성 또는 기타 국
제감축 목적으로 활용을 위해 승인된 경우에도 ITMOs로 인정’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절차 수행 주체 수행 내용

취득
신고

ITMOs 취득신고 사업참여자 별지 제5호 서식
‘취득신고서＇제출

ITMOs 취득신고 접수 및 검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ITMOs 이상여부 검토 후 국제감
축등록부 등록 및 고유번호 부여 

등 이력관리국제감축등록부 등록 및 이력관리

거래
신고

ITMOs 거래신고 ITMOs 거래자
(양도인/양수인)

별지 제6호 서식
‘거래신고서＇제출

ITMOs 거래신고 접수 및 검토
환경부 장관

양도인 보유계정 등록 여부, 
거래합의 성립 여부 검토, 

ITMOs 이전양수인 보유계정 이전

이전
신청

ITMOs 국내외 이전 신청 사업참여자 별지 제7호 서식
‘이전·사전승인 신청서＇제출

ITMOs 이전 신청 접수 및 검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국내로 최초 이전)

환경부 장관
(해외 이전 혹은 국내 이전)

6.2조 및 6.4조별 증빙문서
검토, ITMOs 이전 심의신청

및 승인여부 통보ITMOs 이전 심의 신청

ITMOs 이전 심의 국제감축심의회 별지 제7호 서식
‘이전·사전승인 신청서＇제출

1.3
6.2조 사업 추진
프로세스

파리협정 6.2조 사업은 UNFCCC 하의 감독기구인 SB에서 세부 이행절차를 규정하고 운영하는 6.4조 
사업과는 달리 국제적으로 통용 및 규정된 절차나 형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당사국은 자
국의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법률 제정 및 제도 구축 등을 통해 양자 및 다자 협력의 형태, 사업 발굴 
및 투자 방식, ITMOs 이전 분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등 국내 법을 통해 사전승인 및 감축실적 보고에 대한 절차
를 제시하고 있으며, 총괄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파리협정 6조에 따라 환경건전성의 보장을 위해 이전된 ITMOs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조정
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상응조정은 유치국에서 참여국으로 이전한 실적인 ITMOs에 대해 이
전을 받은 참여국에서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유치국에서는 이전한 ITMOs를 자국 내 배출권거래제나 NDC 등에 활용할 수 없으며,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이행된 유치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실제로는 배출량이 상쇄되
었더라도, ITMOs를 이전 받은 참여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해당 감축실적을 활용하
였기 때문에 유치국에서는 해당 감축분만큼을 실제 배출량에 더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03 파리협정 6조 기반의 국제감축사업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유치국
(ITMOS 이전)

상응조정
ITMOS

사업
이전

상응조정
이전

배
출

량

배
출

량

사업
이후

상응조정
이후

상응조정
이후

참여국
(ITMOS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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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절차 수행 주체 수행 내용

1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신청

국제감축사업
사업참여자

사업계획서
(사업명, 예상 온실가스 감축
량, 모니터링 방법 등) 제출

2 국제감축사업 접수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타당성평가 수행

3 타당성 평가

4 타당성평가 의견 통보 타당성평가 의견 통보, 
(필요 시) 시정조치 요구

5 (수정·보완) 국제감축사업
사업참여자 수정·보완 서류 제출

6 타당성평가 완료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추가 타당성평가
(문서평가)

7 국제감축사업
사전 심의요청 검토 결과 제출

8 사전 승인 심의 국제감축심의회 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
여부 결정

9 심의결과 통보 국무조정실장 결과 통보

10 국제감축사업 등록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국제감축등록부에
사전 승인 사업으로 등록

1. 파리협정 6.2조

6.2조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참여자는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발행 받은 감축실적을 
ITMOs로 이전 받기 위해 국제감축사업의 등록 승인을 받는 사전승인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6.2조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함에 따라 확보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 및 승인 받기 
위해 감축실적은 취득신고 등을 통해 보고되어야 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구분 절차 수행 주체 수행 내용

1 국제감축실적 보고 국제감축사업
사업참여자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제출

2 국제감축실적 검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국제감축실적 검토

3 국제감축실적 검토
결과 통보

국제감축실적
검토서 통보,

(필요 시) 시정조치 요구

4 (수정·보완) 국제감축사업 사업참여자 수정 및 보완

5 검토 완료 및 사전승인 요청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검토결과의
국제감축심의회 제출

6 국제감축실적 심의 국제감축심의회 심의결과 적합 판정 시
사전승인

7 국제감축실적의 발행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국제감축실적 발행

8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신고 국제감축사업 사업참여자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해

실적 취득사실 신고

9 국제감축실적의 등록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국제감축등록부 등록
및 이력 관리

1.4
이해관계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른 우리나라 6.2조 국제
감축사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크게 국제감축협의체(공동위원회),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사
무국), 그리고 국제감축심의회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 정부부처는 참여국으로서 국제감축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사업을 시행하는 유치국과 함
께 투자 및 ITMOs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감축협의체, 즉,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국제감축협의체는 파리협정 및 당사국 간 협정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수행 방법의 승인, 등록 
및 감축실적 이전 등을 규정하기 위해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는 협의체이며, 국제감축
사업은 협의체를 주체로 운영 및 관리됩니다.

국제감축협의체가 수행하는 업무는 ① 국제감축사업에 필요한 지침의 제ㆍ개정, ② 국제감축사
업 승인 및 취소, ③ 국제감축사업 방법론, 인증 유효기간 등 사업수행 방법의 승인, ④ 국제감축
사업의 등록, ⑤ 국제감축실적의 이전, ⑥ 기타 국제감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으로 구성되며, 그 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은 유치국 정부와 협의하여 규정하게 됩니다.

국제감축협의체는 그 산하에 전담기관 및 사무국을 두어 유치국 정부와의 국제감축사업 수행
이나 협의체의 운영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
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에 따라 해외건설협회,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대
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담기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업무를 위탁 받아 국제감축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검증보고
서 등 검토,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 접수, 감축량 보고·신고 절차를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 
국내 최초이전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를 수행합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심의기구로,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감축실적 이전 심의를 수행하며, 그 외 국제감축등록부 등록 및 
관리,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소멸,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합니다.

이 밖에도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 사업참여자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타당
성평가 및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검증기관 또한 6.2조 사업 수행의 관계자로, 검증기관의 경
우 지침 제2조에 따라 UNFCCC 지정기관인 DOE 또는 환경부장관 및 국제감축협의체가 지정
한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KEY WORDS

방법론(Methodology) –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

·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 취소
·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 국제감축 실적의 취득 및 거래소멸

·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 승인
· 국제감축등록부 등록 및 관리
·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등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 내용의 검토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사무국)

국제감축심의회

투자

ITMOs 확보

투자

MOs 확보
유치국국제감축

사업

03 파리협정 6조 기반의 국제감축사업

국제감축협의체(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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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DM 6.4조 메커니즘

목적 기후변화협약 목표 및 지속가능 발전 달성 온실가스 순감축 및 지속가능 발전 기여

추진원리 감축성과의 이전을 통한 상쇄 전지구적 감축 및 순감축

감축의무 선진국(Annex I 국가) 모든 파리협정 당사국

관리감독 CDM 집행위원회(EB, Executive Board) 감독기구(SB, Supervisory Body)

감축실적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A6.4ERs(Article 6.4 Emission 
Reductions)

상응조정 요구사항 없음 유치국-참여국 간 조정 필요

1. 파리협정 6.2조 2. 파리협정 6.4조

1.5
해외 사례

2.1
6.4조의 개요

파리협정 당사국들은 파리협정 6.2조 활동으로 양자 및 다자협력을 통한 국제감축협력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6.2조 국제감축사업 수행을 위한 제도로는 일본의 JCM(Joint 
Crediting Mechanism), 스위스의 Klik Foundation이 있습니다.

일본의 JCM은 일본 환경성 산하의 국제협력기구인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로부터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제도로, 일본 기업의 기술·
서비스 및 기반 확산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JICA는 기술 협력, 무상자금협력, 유상차관, PSIF(Private Sector Investment Finance) 업
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기술 협력과 PSIF 지원(시설장비 설치, 
검증 비용 지원 등)을 통해 JCM 모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 따라 사업참
여자는 향후 감축실적의 50% 이상을 일본 정부에 할당합니다.

JCM 모델 사업은 개도국에서의 저탄소·탈탄소 기술 적용을 통한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모델로, 주요 거버넌스 체계는 양국 정부 및 공동위원회, JCM 사무국, 사업 참여자 및 컨
소시엄, 제3자 검증기관으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스위스의 Klik Foundation은 자국 NDC 달성 및 공편익 창출, 유치국의 역량 강화 등을 목적
으로 스위스 석유협회(현 Avenergy Suisse)에서 설립한 재단을 통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주요 거버넌스 구성원은 양국 정부, Klik 재단협의회 및 사무국, 사업 참여자, 제3자 검증기
관입니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 아이디어를 작성한 MAIN(Mitigation Activity Idea 
Notes)을 제출하여야 하며, Klik 재단 및 사무국은 NDC 달성을 위한 자국 내 정책과의 정합
성, MAIN 제출 이후 사업 시행 여부, ITMOs 판매 수익을 통한 유지 가능 여부, 2030년까지 
50만톤 이상의 예상 감축량 등 여러 선정 기준을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승인하게 됩니다.

파리협정 당사국 및 사업참여자는 파리협정 6.4조를 기반으로 하여 교토의정서 하의 CDM을 대체하
는 개념의 6.4조 메커니즘을 통해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순감축 및 지속가능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감독기구인 SB의 감독 하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
하게 됩니다.

6.4조 메커니즘은 교토의정서 하의 CDM 제도의 체계와 상당 부분 유사할 것입니다. 다만, 
CDM과 달리 모든 당사국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이 때 발행된 감축
실적에 대한 상응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적응기금(Adaptation Fund, 5%) 및 OMGE(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 2%)를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발행량에서 취소하여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CMP(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는 CMA(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로, 감독기구인 EB(Executive 
Board)는 SB(Supervisory Body)로 변경되었으며, 감독기구 하위의 지원기구로서 
MEP(Methodological Expert Group), AP(Accreditation Panel), WG(Informal Working 
Group) 등은 그 구성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독립기구로서, 각 당사국의 국제감축사업 참여를 승인하는 국가승인기구(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와 타당성평가 및 검증 등을 수행하는 DOE(Designated 
Operational Entities)의 개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일본 정부(환경성, 경제산업성),  
  JICA(일본국제협력기구), JCM 사무국

01 일본 기업의 기술서비스 및 기반 확산
02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NDC) 달성

01 일본 정부 
02 유치국 정부 
03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04 JCM 사무국
05 사업참여자
06 제3자 검증기구

01 사업 설계
02 재정지원 프로그램 공모
03 양국 간 협정 체결
04 세부 협의
05 방법론 개발 및 등록
06 사업계획서 개발
07 사업 등록
08 모니터링 및 검증
09 감축실적 발급

· 스위스 정부, Klik Foundation 
  재단협의회 및 사무국

01 NDC 달성 및 공편익 창출
02 유치국 NDC 달성 역량 강화 

01 스위스 정부 
02 유치국 정부 
03 Klik 재단
04 Klik 사무국
05 사업참여자
06 제3자 검증기구

01 사업 신청 및 등록
02 MAIN 제출 
03 MAIN 평가
04 MADD 작성 및 제출
05 감축사업 승인
06 MOPA 체결 

운영 주체

목적

주요
거버넌스

수행 절차

* Mitigation Activity Idea Note
** Mitigation Activity Description Document

JCM Klik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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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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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ical
Expert Panel

(MEP)

Accreditation
Panel
(AP)

Informal
Work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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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Designated
Operational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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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여 당사국 요건(6.4조)

1 파리협정 참여 당사국 여부

2 참여 당사국의 NDC 제출 여부

3 DNA(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국가승인기구) 보유

4 사업의 지속가능개발 기여 방식을 감독기구(SB)에 제출

5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NDC 및 LEDS(장기저탄소발전전략) 부합

2. 파리협정 6.4조

CMA3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파리협정 6.4조에 기반한 사업 유치국의 경우, 사업 수행 이전
에 DNA(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국가 승인 기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DNA는 종
전 CDM 제도에서도 활용하였던 개념 및 기관으로, 6.4조에 기반한 감축 활동을 허가 및 승인
하는 기구입니다.

또한 파리협정 6.4조 관련 결정문(CMA3)에 기재된 파리협정 6.4조의 참여 당사국 요건을 충
족하는 당사국만이 파리협정 6.4조 사업 수행 및 ITMOs 확보가 가능합니다.

사전고려 유치국 허가 및 승인 타당성 평가 사업 등록 모니터링

검증 및 인증감축실적 발행감축실적 이전

· 정해진 양식 사용
· 사업참여자, 사업명 등

· 평가 결과 첨부
· DOE가 신청

· 검인증 보고서 제출
· 감축실적(A6.4ER) 발행요청 감축실적의

이전

ETS NDC etc.

· 승인 기준은 국가별 상이
· 사업참여자는 사무국에 신청

·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사업 변경(PRC)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평가
· SD Tool 요구사항 평가

· DOE의 독립적 평가
· 감축량에 대한 서면 보증

감축실적 활용

Process

INFORMATION

6.4조 메커니즘에 대한 DNA 목록 –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the-paris-
agreement/article-64-mechanism/national-authorities

유치국 승인등록 / 모니터링

A6.4ER 발행

유치국참여국 UNFCCC
정부/기업

기술/자본투자

온실가스 감축사업실적 이전

정부/기업 A6. 4M SB
Registry

사전고려

검증 및 인증

유치국 허가 및 승인

모니터링

타당성 평가

사업등록

감축실적 발행

이전 활용 폐기

사업자

DOE

DOE

사업자사무국

사무국

사무국

사무국 사업자

사업자사업자

유치국 DOE

사무국

2.2
6.4조 사업
추진 프로세스

6.4조 메커니즘 또한 기본적으로 참여국 정부 및 기업의 기술 및 자본 투자를 통해 유치국에
서 국제감축사업이 수행되며, 사업참여자는 감독기구 및 등록부 등을 통해 사업의 사전고려,  
유치국 허가 및 승인, 타당성평가, 등록, 모니터링, 검·인증, 감축실적 발행 등의 절차를 수행
하여야 합니다.

만일 감축실적 발행 이후 이를 ITMOs로 이전 받을 예정이라면 6.2조 및 국내 지침 등을 기반
으로 한 감축실적 이전 관련 절차의 추가적인 수행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6.4조 사업은 크게 ① 사전 고려, ② 유치국 허가 및 승인, ③ 타당성 평가, ④ 사업 등록, ⑤ 
모니터링, ⑥ 검증 및 인증, ⑦ 감축실적(A6.4ER) 발행 순으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사전 고려는 파리협정 6.4조 사업에 대한 요약을 작성하여 UNFCCC 사무국에 통보하는 것으
로, 사업참여자, 사업명과 같은 사업 개요와 방법론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통보하게 됩니다.

사전 고려를 통보한 이후에는 사업참여자가 UNFCCC 사무국에 유치국 승인을 신청하고, 사
무국은 유치국 DNA로부터 사업 승인 및 승인서를 회신 받아야 합니다.

사업참여자는 SD Tool에 따른 지속가능개발 평가 결과, MoC 성명서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서, 증빙서류 등을 DOE에 제출하여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DOE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 문서의 일관성, 정확성 등의 사항을 평가하여 타당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DOE가 타당성 평가를 마치면 UNFCCC 사무국에 증빙자료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타당성 평
가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사업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등록 신청을 접수한 사무국의 완전성 
및 실제 평가 이후 SB 검토를 통해 사업이 최종적으로 등록됩니다.

사업참여자는 등록된 사업을 수행 및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그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
성합니다.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과 함께 만일 사업계획서로부터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사업 
변경 신청 또한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참여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DOE에 제출하면 DOE는 그에 대한 검·인증 보고서
를 작성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보증합니다. 

마지막으로, DOE가 UNFCCC 사무국에 모니터링 보고서와 검·인증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무국
의 완전성 및 실제 평가를 마치면 사무국은 그에 따라 A6.4ERs을 사업참여자에게 발행합니다.

사업참여자는 사업 목적에 따라 발행 받은 감축실적에 대해 이전 및 NDC나 ETS 등에 활용하
고 그렇게 사용된 감축실적은 최종적으로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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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리협정 6.4조

UNFCCC 사무국

SB 감독기구 지원. 유치국 승인, 사업 등록 등 
6.4조 메커니즘 의사결정권자인 
SB의 업무를 지원.

6.4조 사업 참여자 (정부/기업)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Designated Operational Entlties

DNA
UNFCCC
Secretariat

SB (Article 6.4 Supervisory Body)

DOE

사업자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

2.3
이해관계자

2.4
부담금
및 수수료
(SOP & OMGE)

6.4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요 이해관계자는 SB, UNFCCC 사무국, DNA, DOE, 사업 참여자로 구성됩니다.

감독기구인 SB(Supervisory Body)는 CMA 지침에 따라 파리협정 6.4조의 지속가능개발 메커니
즘을 감독하며, 6.4조 사업의 방법론 개발 및 승인, 사업 등록, DOE 지정, 등록부 관리 등을 수행
합니다. 또한 SB는 파리협정에 가입한 당사국을 대상으로 총 12명의 멤버를 선정하여 구성됩니다.

UNFCCC 사무국은 1992년 설립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지원하는 유엔 기관입
니다. 6.4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SB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
당하며, 유치국 승인, 사업계획서 등록, 수수료 납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DOE 및 DNA는 직접적으로 6.4조 사업을 운영하는 SB나 사무국과 달리 독립적으로 존재하
며 6.4조 사업 수행의 이해관계자로서 역할합니다. 

DOE는 SB가 지정한 지정운영기구으로, 제안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과 모니터링 보고서를 
검증하여 보완을 요청하거나 등록된 사업에 대해 인증된 배출 감축량을 발행하도록 SB에 요
청합니다.

DNA는 6.4조 규정에 따라 참여 당사국별로 지정해야 하는 국가승인기구이며, 제안된 6.4조 
사업에 대해 유치국의 DNA는 해당 사업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확인과 그
에 따른 승인서를 사무국에 제출합니다.

6.4조 사업 참여자는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모니터링하는 주체인 사업참여자와 사업 자금
을 조달하는 투자자,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컨설팅 기관 등의 기타 이해관계자로 구
성된 컨소시엄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컨소시엄은 필요한 경우 SPC 법인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사업 참여자는 사업자, 투자자 등 해당하는 구성원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인 A6.4ERs에 대한 
배분 비율 및 ITMOs 이전 비율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실적 발행 이후 협의된 비율에 
따라 감축실적을 배분합니다.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에서는 CMA3 결정문에 따라 6.4조 사업참여자는 SOP(Share of 
Proceeds)와 OMGE(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 전지구적 배출 감축)를 지
불해야 합니다.

SOP(Share of Proceeds)이란 행정비용 충당을 위한 수수료와 적응기금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사업 참여자는 사업 등록 신청 시 사업 등록을 위한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등록 
수수료(registration fee)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CMA3 결정문을 근거로 하여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 당사국들이 적응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감축실적 발행
량의 5%를 적응기금 용도로 차감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OMGE는 발행량의 2% 이상을 전 지구적 및 전반적인 배출 감축 목적으로 의무적으로 취소
하는 개념이며, 사업참여자는 6.4조 메커니즘 등록부 상에서 A6.4ERs의 발행 시 그에 대해 
최소 2%를 자발적으로 취소 및 취소 계정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취소된 A6.4ERs은 NDC 달성을 포함하여 그 어떤 목적으로도 추가로 이전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취소 이후 남아있던 A6.4ERs의 첫 이전 시 유치국은 상응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
한  전지구적 배출 감축을 목적으로 추가적인 OMGE 목적의 자발적 취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참여자는 단일사업 개념인 PA(Project Activities) 등의 등록, 감축실적의 발행, 사업 등
록 후 변경, 갱신형 사업의 갱신에 따라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PA 등록 시,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을 1~15,000 tCO2-eq, 15,001tCO2-eq, 50,000tCO2-eq
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며, 사업 등록 후 모니터링, 검증 등을 
통해 A6.4ERs을 발행 받을  경우, 1 A6.4ERs 당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 외에도 사업 등록 이후 영구적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갱신형 
사업의 갱신 등록의 경우에도 사업참여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연간 온실가스 감축(제거/흡수)량 금액

부담금

Adaptation Fund(적응기금) 발행 배출권의 5%

총 7%
OMGE

(전지구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발행 배출권의 2%

PA 등록 고정형 : 전체 발행기간
갱신형 : 1차 발행기간

1~15,000 tCO2-eq 1,500 USD

15,001~50,000 tCO2-eq 5,000 USD

50,000 tCO2-eq 초과 10,000 USD

발행 발행 배출권 당 금액 부과 0.15 USD/A6.4ER

등록 후 
변경 사업 당 금액 부과 1,500 USD

갱신 등록수수료와 동일 등록수수료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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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6조 사업 추진절차

04 파리협정 6조의 추진절차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은 ISO14604를 기반으로 한 과거 CDM의 절차와 유사한 프로세스로 개
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6.2조 제도 또한 과거 CDM과 6.4조 메커니
즘을 벤치마킹하여 시행하고 있기에 두 가지 제도 모두 유사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6.2조 제도의 경우 국가 간 추진하는 제도로서, UN과 진행하는 일부 절차가 생략되어 있으며 타
당성평가, 등록, 승인 등 유사한 절차에 대하여 제도의 수행주체가 다르기에 절차는 유사하지만 
실질적 수행주체가 다릅니다.

현재 파리협정 6.4조의 경우 세부절차가 확정되었으며, 절차별 추진주체와 기한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6.2조 제도의 경우 일부 절차에서 세부
적 기한 등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아이템 개발에서 감축실적의 국내 활용까지 전과
정에 대한 6.2조와 6.4조 메커니즘의 절차를 도식화한 표입니다.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 기한: 기한 없음
· 주요내용: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아이템 선정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제3자 검증기관
· 기한: 사업계획서는 타당성평가를 위한 제3자 검증기관 제출 이전
· 주요내용: 사업 등록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타당
  성평가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현지 파트너 기관
· 기한: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6~9개월
· 주요내용: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 조사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현지 파트너 기관
· 기한: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6~9개월
· 주요내용: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 조사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현지 파트너 기관
· 기한: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6~9개월
· 주요내용: 사업 추진 가능성을 다방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

· 수행주체: 국무조정실장, 국제감축심의회, 관장기관 장
· 기한: 기한 없음,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주요내용: 국제감축심의회 사전승인 심의를 통한 
  사업 등록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현지 파트너 기관
· 기한: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6~9개월
· 주요내용: 사업 추진 가능성을 다방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

· 수행주체: SB, DOE, UNFCCC 사무국, 사업참여자
· 기한: 유치국 사업 승인 이후 1년 이내
· 주요내용: UNFCCC 사무국 및 SB 검토를 통한 
  사업 등록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
· 기한: 기한 없음
· 주요내용: 거버넌스 및 R&R을 통해 투자자
  모집 등을 위한 사업기획서 작성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
· 기한: 기한 없음
· 주요내용: 사업계획서 수정 및 타당성평가를 통한 변경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 기한: 사업이행 준비 이후 또는
  사업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
· 주요내용: 사업 등록 의사를 사무국에 통지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UNFCCC 사무국,
  글로벌 이해관계자
· 기한: 사업계획서 초안 게시일로부터
  28일 이내 의견 수렴
· 주요내용: 사업 규칙 및 규정에 대한
  글로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지역 이해관계자, 유치국 
  DNA, DOE
· 기한: 사업시작일 또는 사업계획서 타당성평가 
  시작 시점 중 빠른 날 이전
· 주요내용: 사업에 대해 지역 또는 준국가 단위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 수렴

· 수행주체: 유치국 DNA, UNFCCC 사무국
· 기한: 사업계획서 공개 통지 이후 60일 또는 유
  치국이 정한 더 긴 기한 이내
· 주요내용: 유치국이 사무국으로 사업 승인 회신

· 수행주체: DOE
· 기한: 인증유효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 주요내용: DOE가 검증결과 기반 A6.4ERs
  발급요청서 제출

· 수행주체: 참여국 DNA
· 기한: 감축실적의 등록부 내 참여자 계정
  최초 이전 전
· 주요내용: 참여국이 사무국으로 사업 승인 회신

· 수행주체: UNFCCC 사무국
· 기한: A6.4ERs 발행요청에 대한 완전성
  검토 후 24일 이내
· 주요내용: UNFCCC 사무국이 실질점검을 통해 
  보완 및 추가 정보 제출 요청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DOE, UNFCCC 사무국
· 기한: 사업참여자는 검토 의견에 대해
   28일 이내에 대응
· 주요내용: 평가보고서 작성 등에 따른
   A6.4ERs 발행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
· 주요내용: 거버넌스 및 R&R을 통해 투자자 모집   
  등을 위한 사업기획서 작성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 기한: 기한 없음
· 주요내용: 사업계획서 수정 및 타당성평가를 통한 변경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
· 기한: 기한 없음
· 주요내용: 투자자와 사업참여자 간
  사전구매계약 체결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 기한: 인증유효기간 내 모니터링 기간별 취합
· 주요내용: 고정 및 모니터링 데이터/매개변수 취합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 기한: 모니터링 기간 내
· 주요내용: 감축량 산정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데이터 관리, 측정기 검교정관리를 통한 모니터링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 주요내용: 취합한 데이터를 근거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 주요내용: 모니터링 보고서를 검증할
  제3자 검증기관 선정 및 계약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 기한: 취득 후 즉시 신고
· 주요내용: 관장기관 장에 감축실적 취득
  신고 후 등록 및 이력 관리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 기한: 거래 후 즉시 신고
·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에 거래신고서
  제출 후 계정 이전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 기한: 기한은 없으나 즉시 신청 필요
· 주요내용: 관장기관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 이전 
  사전승인 신청서 제출 및 국제감축심의회 심의를 
  통한 이전

· 수행주체: 제3자 검증기관
· 주요내용: 제3자 검증기관이 모니터링
  보고서를 검증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 기한: 인증유효기간 종료 후 발행
  요청서 제출 이전
· 주요내용: 모니터링 보고서를 검증할
  DOE 선정 및 계약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 기한: 취득 후 즉시 신고
· 주요내용: 관장기관 장에 감축실적 취득 신고 후 
  등록 및 이력 관리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 기한: 거래 후 즉시 신고
·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에 거래신고서
  제출 후 계정 이전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 기한: 기한은 없으나 즉시 신청 필요
· 주요내용: 관장기관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 이전 
  사전승인 신청서 제출 및 국제감축심의회 심의
  를 통한 이전

· 수행주체: DOE
· 기한: 인증유효기간 종료 후 발행
  요청서 제출 이전
· 주요내용: DOE가 모니터링 보고서를 검증·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

· 기한: 기한 없음
· 주요내용: 투자자와 사업참여자 간
  사전구매계약 체결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 기한: 인증유효기간 내 모니터링 기간별 취합
· 주요내용: 고정 및 모니터링 데이터/매개변수 취합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 기한: 모니터링 기간 내
· 주요내용: 감축량 산정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데이터 관리, 측정기 검교정관리를 통한 모니터링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 기한: 발행 요청서 제출 이전
· 주요내용: 취합한 데이터를 근거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N.A

· N.A

· N.A

· N.A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참여국 정부 및 DNA,
  유치국 정부 및 DNA
· 기한: 유치국이 정한 기한 이내
· 주요내용: 사업참여자, 참여국 및 유치국 간 
  ITMOs 이전 승인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 기한: 기한 없음
· 주요내용: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아이템 선정

·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DOE
· 기한: 사업계획서는 타당성평가를 위한 DOE 제출 이전
· 주요내용: 사업 등록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타당성평가

아이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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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조 사업



수행주체 국제감축사업 사업참여자

기한 규정된 기한 없음

필수양식 (6.2조 사업) 국내 부처별로 제안서 또는 사업계획서 양식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6.4조 사업) 제안서 양식은 없으나, 사업계획서 양식은 SB의 PDD 양식을 활용

참고사항 (6.2조 사업) 사업 아이템 발굴 단계에서 대상국 선정 시, 한국과 양자협정 체
결 및 국제감축협의체 수립 여부 확인 필요

01 파리협정 6.2조 사업 참여국 요건

02 파리협정 6.4조 사업 참여국 요건

· (필수) 파리협정 당사국 여부

· (필수) 파리협정 당사국 여부
· (필수) 국가결정기여(NDC) 제출 여부
· (필수) 국가승인기구(DNA) 존재 여부 

· (필수) 지속가능개발(SD)에 기여함을 입증 

· (필수) 국가결정기여(NDC) 및 장기저탄소발전전략(LT-LEDS) 부합성

· (필수) 국가결정기여(NDC) 제출 여부

· (필수) 국가결정기여(NDC) 및 장기저탄소발전전략(LT-LEDS) 부합성

· ITMOs 승인 기반 마련(협약 시 구축) 
· ITMOs 추적 기반 마련(부재 시 국제등록부 활용 가능) 
· 국가인벤토리보고서(NIR) 제출 여부(미존재 시 구축 지원 必)

INFORMATION

대상국의 파리협정 6조 사업요건 준수 여부 확인 방법

파리협정 당사국 확인 방법 →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국가별 NDC 확인 방법 → NDC Registry (UNFCCC)

국가별 NIR 확인 방법 → National Inventory Submissions 2003 ~ 2023 (UNFCCC)

국가별 DNA 확인 방법 →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for Article 6.4 Mechanism (UNFCCC)

SD Tool은 현재 UNFCCC에서 개발 중에 있으므로, 향후 최신 SD Tool을 검색하여 활용 필요

국가별 LT-LEDS 확인 방법 → Long-Term Strategies Portal (UNFCCC)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XXVII-7-d&chapter=27&clang=_en   

https://unfccc.int/NDCREG?gclid=EAIaIQobChMIzYW0hPvlgwMV8tMWBR0_cwBjEAAYASAAEgJAofD_BwE

https://unfccc.int/ghg-inventories-annex-i-parties/2023?gclid=EAIaIQobChMI0ces9_vlgwMV5zd7B
x39jwtDEAAYASAAEgIhafD_BwE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the-paris-agreement/article-64-mechanism/national-aut
horities?gclid=EAIaIQobChMI76_vn_7lgwMVqTp7Bx3-HQ42EAAYASAAEgKZKfD_BwE#overview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tool for Article 6.4 of the Paris Agreement(ver. 02.0) / 
A6.4-SB007-AA-A07 (2023.8.25)

https://unfccc.int/process/the-paris-agreement/long-term-strategies

사업참여자가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사업참
여자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대상국을 선정합니다. 이후 파리협정 6.2조와 6.4조 중에서 추진하고
자 하는 사업 유형을 선택하고, 대상국의 파리협정 6조 사업요건 준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또한  사업
참여자는 발굴 사업에 적용 가능한 방법론을 확인하고 방법론 부재 시 방법론을 개발해야 합니다.

사업참여자는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조사 또는 필요 시 현지기관과 직접 협
의를 실시하여 대상국의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사업 추진여건, 유사 사업 사례조사 등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제안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PROCESS

사업참여자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 대상국을 선정함. 아이템 발굴 시 고
려사항은 대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비용효과성, 추가성, 
온실가스 감축량 등이 있음

사업참여자는 파리협정 6.2조와 6.4조 중에서 추진 사업유형을 선택하고, 
대상국의 파리협정 6.2조 또는 6.4조 사업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

사업참여자는 사업 아이템에 적용 가능한 방법론을 확인하고, 방법론이 
부재할 경우 개발해야 함. 파리협정 6.2조 사업은 양국 국제감축협의체
에서 승인한 방법론만 사용 가능하며,  6.4조 사업은 6.4조 메커니즘 감
독기구(SB)에서 승인한 방법론만 사용 가능함

사업참여자는 사업 수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조사 또는 필요 시 
현지기관과 직접 협의를 실시하고 대상국의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사업 추진여건, 유사사업 사례조사(예: 양·다자 사업, CDM 사업, 자발적 탄
소시장) 등에 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

사업참여자는 사업 배경, 목적 및 필요성, 사업대상지, 사업내용, 적용
기술(방법론), 온실가스 감축량, 기대효과 등을 기재한 제안서 또는 사
업계획서를 작성

사업
아이템 발굴

파리협정
6조 사업
추진가능성 검토

방법론 확인 
또는 개발

현지 실태조사
실시

제안서 또는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아이템 
발굴

PA 6조 추진
가능성 검토

방법론 확인 
또는 개발

현지 실태조사
실시

제안서
(사업계획서) 작성

6.4조 메커니즘 감독기구 (Supervisory Body,SB) : 파리협정 6.4조 사업 방법론 개발 및/또는 승인, 활동 등록, 제3자 검
증기관 인증, 6.4조 등록부 관리 등을 담당하는 UN 산하  감독기구

주요
용어

주요
용어

1.1 아이템 발굴 

국가결정기여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결정하여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및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Report, NIR):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결정하여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및온실가스 감축 목표

장기저탄소발전전략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T-LEDS):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목표 달성을 위해 각 국이 설정한 발전 원칙 또는 비전 

국가승인기구 (Designated National Authorities, DNA):
국가별로 존재하며, 6.4조 사업을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함

1. 사업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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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주체 국제감축사업 사업참여자(단독 또는 공동수행), 현지 사업 파트너기관

기한 정부지원 공모사업 기한은 보통 6~9개월 이내에 조사 완료 
사업참여자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경우 규정된 기한은 없음

필수양식 (6.2조 사업) 국내 부처별로 제안서 또는 사업계획서 양식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6.4조 사업) 제안서 양식은 없으나, 사업계획서 양식은 SB의 PDD 양식을 활용

참고사항
사업 대상국 정부로부터 사업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받거나 대상국
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경우, 대상국의 사업 추진 의향을 파악할 수 있고 
원활한 국제감축사업의 수행 기반 확보 가능

예비 타당성조사와 본 타당성조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INFORMATION

특수목적법인 (Special Ｐurpose Ｃompany,  SPC) :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되는 임시 회사를 
말하며,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에  SPC를 설립할 수 있음

기본설계 :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 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
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제시하는 업무

실시설계 :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
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 작성하는 업무

주요
용어

주요
용어

예비 타당성조사 본 타당성조사
· 사업 대상국 분석
· 기초 현황 조사 및 현지 실태조사
·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ITMOs 수익 검토
· 기본설계

· 법률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 환경·사회영향평가(SDGs 분석 포함) 
· 위험 분석
· 재원조달 계획 수립
· 실시설계

사업참여자는 발굴한 사업 아이템에 대해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를 수행합니다. 사업참여자는 파리협정 6.2조 및 6.4조 사업 관련 국내외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제출 필요서류를 준비하며, 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외 파트너 기관을 모색합니다. 사
업참여자는 6.2조 또는 6.4조 기반의 사업제안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참여자는 예비 타당성조사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거나, 기업의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또는 상황에 따라 예비 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비 타
당성조사 수행 결과, 수익성 및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참여자는 본 타당성조사 또는 설치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 사업참여자의 사업 추진 유형(6.2조 vs 6.4조) 선택
· 6.2조 사업일 경우, 양자협정 체결국 및 국제감축협의체 수립  여부 확인
· 사업 적용기술의 승인 방법론 유무 확인
· 대상국의 사업 추진 의사 확인(LoI 확보 또는 MOU 체결 등)
· 대상국의 상응조정 정책 또는 시장 메커니즘 활용 정책 검토(ITMOs 확보가능성 판단)
· 대상국의 사업 분야 또는 적용기술에 대한 수요 확인(NDC, LEDS, 국가 정책 등 검토)
· 대상국의 파리협정 6.2조 또는 6.4조 사업추진 요건 검토
· 대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본 사업의 기여도, 사업의 추가성,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검토

예비 타당성조사는 본 타당성조사 수행 이전에 사업 초기단계에서 전반적인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검
토하는 예비 조사로서, 사업 대상지 분석, 사업 분야의 기초 현황 조사 및 현지 실태조사, 기술적/경제
적 타당성 분석,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ITMOs 수익 검토 등을 수행하고, 기본설계 수준의 검토를 
진행합니다. 예비 타당성조사는 여러가지의 대안 중에 최적의 대안을 고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아이템
을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본 타당성조사는 예비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사업성을 확인했을 경우(또는 예비 타당성조사 생략 
후) 실시가 가능합니다. 본 타당성조사는 사업성을 확인한 사업에 대한 상세 조사로서, 법률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환경·사회영향평가, 위험분석, 재원조달 계획 수립을 수행하고, 실시설계 수준의 검토를 
진행합니다. 또한 본 타당성조사 이후 시설 건설·설비 구축 등의 설치지원 사업 수행이 가능할지를 최
종적으로 검토하고 설치지원 사업 수행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1.2 예비 타당성조사 

PROCESS

국내외 지원사업 
확인 및 준비

사업 파트너 
기관 모색

제안서
(사업계획서) 작성

예비 타당성
조사 시행

본타 또는 설치 
지원 사업 준비

① 공모사업 
지원 및 선정

② 기업의 
자체 예산 

사용

사업참여자는 파리협정 6.2조 및 6.4조 사업 관련 국내외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제출 필요서류를 준비

사업참여자는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파트너를 모색하여 공동으로 수행
할 수 있으며, 공동수행 시 각 기관별 전문분야에 따른 R&R 업무분담을 협의함. 
필요 시 현지 기관을 파트너 기관으로 섭외하거나 현지 기관과 위탁용역 계약
을 체결할 수 있고, 현지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음

사업참여자는 사업 배경, 목적 및 필요성, 사업대상지, 사업내용, 적용기술(방법론), 
온실가스 감축량, 기대효과 등을 기재한 제안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사업참여자는 예비 타당성조사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거나, 
기업의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

사업참여자는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수익성 및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본 타당성조사 또는 설치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진행

국내외 지원사업 
확인 및 준비

사업 파트너기관 
모색

제안서 또는
사업계획서 작성

예비 타당성조사 
시행

본 타당성조사 또는 
설치지원 사업 준비

예비 타당성조사 수행 시, 필수 체크 항목

1. 사업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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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어

예비 타당성조사 조사 항목 (예시)

· 사업 배경, 목적, 필요성, 기대효과, 분야, 범위, 참여자, 기간, 추진 경과, 사업비용 등

· 국가 일반현황 조사(개황, 자연·환경,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 사업 대상지 실태 조사
· 적용기술의 적정성 검토

· 사업 관련 대상국 법령 검토
· 인허가 절차 및 유의사항 검토

· 건설, 재원조달, 환율, 물가 변동 등 사업 관련 위험요인 분석
·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

· 대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조사 및 대상국의 SDGs 달성에 대한 사업의 기여도 평가
  (6.4조 사업은 UNFCCC의 지속가능발전 도구 SD tool 활용하여 분석 필수)

·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사업에 대한 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하여 경제성 분석 실시

·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한 민감도분석

· 사업 분야 및 온실가스 감축 현황(정책/목표/계획, 법령, 제도, 인프라, 조직, 관리체계 등) 조사

· 대상국 투자 환경(외국인직접투자, PPP, 과세사항 등) 조사

·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보수성 원칙 준용)

· 예상 ITMOs 판매 수익 검토

· 유사사업 수행사례 조사(예: CDM, VCS 사업 등)

사업개요

대상국 분석

기술적
타당성 분석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ITMOs
수익 검토

경제적
타당성 분석

(필요시)
법률적
타당성 분석

(필요시)
위험 분석

(필요시) 
SDGs 분석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지역정보

CDM 사업 확인 방법 → CDM Pipeline (UNEP CCC)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 기본식 : ERy = BEy – PEy - LEy

SD Tool은 현재 UNFCCC에서 개발 중에 있으므로, 향후 최신 SD Tool을 검색하여 활용 필요

분석방법: 비용편익(B/C) 분석, 내부수익률(IRR), 순현재가치(NPV) 등 
사회적 할인율: 세계은행 10~12%, ADB 9%, 한국수출입은행 9%, KDI 4.5% 적용

6.2조 사업은 ITMOs 판매 수익을 고려할 때 상응조정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6.4조 사업은 
상응 조정과 더불어 SOP 5%와 OMGE 2%를 공제하여 계산해야 함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제지역정보

Ksure 해외신용정보센터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

VCS 사업 확인 방법 → Verra Registry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com/index.do?MENU_ID=220#

https://unepccc.org/cdm-ji-pipeline/

y년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ERy)은 y년도 베이스라인배출량(BEy)에서 y년도 사업배출량
(PEy)과 y년도 누출량(LEy)을 제외한 값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tool for Article 6.4 of the Paris Agreement (ver. 
02.0) / A6.4-SB007-AA-A07 (2023.8.25)

https://keri.koreaexim.go.kr/oe/HPHFOE023M01#none  

https://www.ksure.or.kr:8443/research/nation/nationInfoView.do

https://ocis.go.kr/

https://registry.ver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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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및 행정비용을 위한 수익금 분배(Share of Proceeds, SOP) : 6.4조 사업의 경우 개도국의 적응을 지원하고 6.4조 사업 행
정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행된 A6.4ERs의 5%를 의무 공제해야 함

전지구적 배출의 전반적 감축(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 OMGE) : 6.4조 사업의 경우 전지구적 배출의 
전반적 감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행된 A6.4ERs의 2%를 의무 취소해야 함

04 파리협정 6조의 추진절차

1.2 예비 타당성조사 

정부부처 국제감축 지원사업 현황

정부부처 운영기관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 2024년 국제감축 지원사업 추진 예정
· 담당부서 :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본부 글로벌사업지원실 
· 연락처 : 02-3406-1058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 담당부서 : 한국수출입은행 ESG 경영부 국제감축사업반
· 연락처 : 02-6255-5126, 5130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공단 기후국제협력실
· 연락처 : 052-920-0590, 0591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 담당부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온실가스국제감축팀
· 연락처 : 02-3460-7495, 3227, 7492

한국무역보험공
사(예정)

· 담당부서: 한국무역보험공사 프로젝트개발팀
· 연락처: 02-399-5321, 7048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담당부서 :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상쇄제도운영부
· 연락처 : 032-590-5622, 5627

한국환경산업기
술원

· 담당부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 연락처 : 02-2284-1756, 1778, 1766

Pre-Feasibility Study (PFS)



수행주체 국제감축사업 사업참여자(단독 또는 공동수행), 현지 사업 파트너기관

기한 정부지원 공모사업 기한은 보통 6~9개월 이내에 조사 완료 
사업참여자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경우 규정된 기한은 없음

필수양식 (6.2조 사업) 국내 부처별로 제안서 또는 사업계획서 양식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6.4조 사업) 제안서 양식은 없으나, 사업계획서 양식은 SB의 PDD 양식을 활용

참고사항
사업 대상국 정부로부터 사업 승인서(Letter of Approval, LoA)를 받아 사업 
허가권을 확보하거나 대상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안정적인 국제감
축사업 추진 기반 마련 가능

INFORMATION

사업참여자는 발굴한 사업 아이템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
해 본 타당성조사를 수행합니다. 사업참여자는 파리협정 6.2조, 6.4조 사업 관련 국내외 본 타당성 조
사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제출 필요서류를 준비하며, 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외 파트너 기관을 모
색합니다. 사업참여자는 6.2조 또는 6.4조 기반의 사업제안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참여자는 본 타당성조사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거나, 기업의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본 타당
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 타당성조사 수행 결과, 수익성 및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
참여자는 설치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 대상국의 사업 승인 가능성 확인 (LoA 확보 또는 MOU 체결 등)
· 대상국의 ITMOs 이전에 관한 확약서 확보 (상응조정 비율 포함)
· 환경영향평가 및 SDGs 분석 수행
·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실시
· 투자비 조달방안 수립
· 대상국의 해외투자 관련 법률 검토
· 사업계획서(PDD) 제작

· 양국 국제감축협의체 절차에 따른 사업 등록 권고
· 국제감축협의체 승인 방법론에 따른 베이스라인 설정 및 사업 모니터링 방안 마련
· 사업의 추가성 확보 방안 마련
·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UNFCCC 사이트에 사업 사전고려 등록 필요
· SB 승인 방법론에 따른 베이스라인 설정 및 사업 모니터링 방안 마련
· 사업의 추가성 확보 방안 마련
·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ITMOs 예상 판매 수익 산정 시, SOP 및 OMGE 공제 필요

1.3 본 타당성조사 

PROCESS

국내외 지원사업 
확인 및 준비

사업 파트너 
기관 모색

제안서
(사업계획서) 작성

본 타당성
조사 시행

설치지원 
사업 준비

① 공모사업 
지원 및 선정

② 기업의 
자체 예산 

사용

사업참여자는 파리협정 6.2조 및 6.4조 사업 관련 국내외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제출 필요서류를 준비함

사업참여자는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파트너를 모색하여 공동으로 수행
할 수 있으며, 공동수행 시 각 기관별 전문분야에 따른 R&R 업무분담을 협의함. 
필요 시 현지 기관을 파트너 기관으로 섭외하거나 현지 기관과 위탁용역 계약
을 체결할 수 있고, 현지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음

사업참여자는 사업 배경, 목적 및 필요성, 사업대상지, 사업내용, 적용기술(방법론), 
온실가스 감축량, 기대효과 등을 기재한 제안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사업참여자는 본 타당성조사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거나, 
기업의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본 타당성조사를 실시

사업참여자는 본 타당성조사 결과, 수익성 및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설
치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진행

국내외 지원사업 
확인 및 준비

사업 파트너기관 
모색

제안서 또는 사업
계획서 작성

본 타당성조사 시행

설치지원 사업 준비

본 타당성조사 수행 시, 필수 체크 항목

6.2조 사업일 경우

6.4조 사업일 경우

본 타당성조사 조사 항목 (예시)

· 사업 배경, 목적, 필요성, 기대효과, 분야, 범위, 참여자, 기간, 추진 경과, 사업비용 등

· 국가 일반현황 조사(개황, 자연·환경,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 대상국 투자 환경(외국인직접투자, PPP, 과세사항 등) 조사

· 사업 분야 및 온실가스 감축 현황
  (정책/목표/계획, 법령, 제도, 인프라, 조직, 관리체계 등) 조사
· 유사사업 수행사례 조사(예: CDM, VCS 사업 등)

사업개요

대상국
분석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지역정보

CDM 사업 확인 방법 → CDM Pipeline (UNEP CCC)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제지역정보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

VCS 사업 확인 방법 → Verra Registry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com/index.do?MENU_ID=220#

https://unepccc.org/cdm-ji-pipeline/

https://keri.koreaexim.go.kr/oe/HPHFOE023M01#none  

https://ocis.go.kr/

https://registry.ver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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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대상지 실태 조사
· 적용기술의 적정성 검토

·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보수성 원칙 준용)

· 예상 ITMOs 판매 수익 검토

·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사업에 대한 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하여 경제성 분석 실시

·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한 민감도분석

· 예상 사업비(수익, 비용 등) 및 투자비 산출, 추정 재무제표 분석
· 사업 수익성 및 원리금 상환가능성 분석
· 사업참여자의 재원조달 계획 수립, 민간자본 등 재원 동원 가능성 검토
·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 부지 및 주변환경 분석
· 환경사회영향 검토
· 저감방안 및 모니터링 계획
· 사업대상지역 이주민 발생 및 보상계획 수립

· 대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조사 및 대상국의 SDGs 달성에 대한 
  사업의 기여도 평가 (6.4조 사업은 UNFCCC의 지속가능발전 도구 SD tool 
  활용하여 분석 필수)

· 건설, 재원조달, 환율, 물가 변동 등 사업 관련 위험요인 분석
·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

· 사업 관련 대상국 법령 검토
· 인허가 절차 및 유의사항 검토

기술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재무적
타당성 분석

환경
영향평가

SDGs 분석

위험 분석

법률적
타당성 분석

온실가스
감축량산정 
및 ITMOs
수익 검토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 기본식 : ERy = BEy – PEy - LEy

SD Tool은 현재 UNFCCC에서 개발 중에 있으므로, 향후 최신 SD Tool을 검색
하여 활용 필요

6.2조 사업은 ITMOs 판매 수익을 고려할 때 상응조정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6.4
조 사업은 상응 조정과 더불어 SOP 5%와 OMGE 2%를 공제하여 계산해야 함 

분석방법: 비용편익(B/C) 분석, 내부수익률(IRR), 순현재가치(NPV) 등 
사회적 할인율: 세계은행 10~12%, ADB 9%, 한국수출입은행 9%, KDI 4.5% 적용

y년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ERy)은 y년도 베이스라인배출량(BEy)에서 y년도 사업배출량(PEy)과 y년
도 누출량(LEy)을 제외한 값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tool for Article 6.4 of the Paris Agreement
(ver. 02.0) / A6.4-SB007-AA-A07 (2023.8.25)

사업참여자 결정에서 확립된 거버넌스 및 R&R을 통해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 모집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기관 컨택을 목적으로 사업 전반의 기획서를 작성하는 단계
로,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최종 목표인 ITMOs를 발급받기 위해 일반적인 사업기획서에
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PROCESS

사업기획서 작성 항목

Reference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전반적인 개요 설명하며 유치국의 여건, 예상 감축량, 이해관계
자, 감축사업의 유형, 사업 대상국 확인서 발행 여부, 사업의 추진 이력 등을 추가 검토

01 사업 기획서 작성
02 사전 구매 계약 체결

A6.4-SB008-A06 – Procedure: Article 6.4 activity cycle procedure for projects
Klik Foundation – Mitigation Activity Idea Note (MAIN)

감축사업의 모델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략을 설명하며 감축성과의 활용 방안, 감축
사업의 특성, 사업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 사업형태, 운영이 시작될 때까지 마일스톤, 사
업 개시에 필요한 역량 구축 등 준비사항을 고려

ITMOs 발급에 따른 기존 사업과 다른 재무계획과 투자구조에 대해 설명하며 ITMOs 매
각의 필요성과 재정적 장벽 극복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사업시작과 ITMOs 인증 시점의 
시차 극복방법, 예상 감축 성과 미달성시 보상 옵션 등을 제시

국제사업 추진의 리스크 관리 및 감축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며 투자환경의 사회
정치적 조건 및 국가 경제 금융 리스크 파악 필요 감축사업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 여
부, 환경적 영향, 감축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규제 준수 여부 및 정책 연계 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특히, 감축 사
업 승인의 핵심인 추가성에 해당하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설정과 환경건전성에 대한 
검토 진행 필요

사업개요

사업모델
및 전략

재무 계획
및 투자구조

위험관리 및 
지속가능성

규제 준수
및 정책연계

SPC
법인설립

사업
참여자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 (컨설팅 기관 등)

1. 사업발굴 2. 사업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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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최종 목표는 ITMOs 발급이며, 사업기획 단계에서 발급 가능여부 검토는 필수사항임
ITMOs 발급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 결과가 사업기획서에 포함되면 투자자 모집, 사업 추진 리스크 최소화 등 긍정
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음 

참고
사항

04 파리협정 6조의 추진절차 04 파리협정 6조의 추진절차

1.3 본 타당성조사 2.1 사업 기획서 작성Feasibility Study (FS) Business Plan



감축사업의 모델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략을 설명해야 하며, 성과의 활용 방안을 포함하
여, 감축사업의 특성과 사업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 사업형태, 운영이 시작될 때까지 마일스톤, 
사업 개시에 필요한 역량 구축 등의 준비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해야 하며, 전반적인 개요에는 유치국의 여
건, 예상 감축량, 이해관계자, 감축사업의 유형, 유치국 확인서 발행 여부, 사업의 추진이력 등
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작성요령
작성요령

체크항목 체크항목

작성 예시 작성 예시

유치국의 여건 (파리협정 당사국/NDC 제출/ITMOs 승인·추적/DNA 보유 등)
예상 감축량 (tCO2-eq단위)
사업비 (직접비, 정부지원 등)
이해관계자(소유자, 관리자, 투자자, 온실가스 컨설턴트 등)
감축사업 유형 (Scope, 온실가스, 방법론 존재 여부)
유치국 확인서 발행 여부 (확보/진행중/미확보) 
사업의 추진 이력 (타당성조사/환경영향평가 완료 등)

감축 성과의 활용방안 (인증 후 판매/ NDC 달성/ 결정되지 않음 등)
감축사업의 형태 (프로그램/일반, 고정/갱신) 
예상 감축량과 최소 예상 감축량 달성 계획
일정 (시운전/운영이 시작될 때까지 마일스톤) 
사업 개시에 필요한 준비 (역량 구축, 데이터 수집, MRV 구현 등)

사업명 : OO국의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
사업목적 : 전기차량 보급으로 대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감축유형 : 수송
감축기술 및 방법론 : 전기차량 보급 / 전기차량 보급에 관한 방법론
사업비 : OOO,OOO USD (직접비 : OO USD, 정부지원 OO USD)
예상감축량 (tCO2-eq) : OOO tCO2-eq

국가, 지역 : OO국, OO지역
주소 : OO국 OO지역 O - O
지역적 위치(위도, 경도) : 37° 34’ 00” N, 126° 58’ 41” E
유치국 확인서 : MOU 체결, LOI 발행
국제감축사업 추진 가능 여부

1.1 사업개요

1.2 사업 위치

X X
X

온실가스 국제감축 OO 사업기획서

     파리협정 6.2조      파리협정 6.4조
     파리협정 참여 당사국 여부      파리협정 참여 당사국 
     NDC 제출 여부      NDC 제출 및 유지 여부
     ITMOs 승인 기반 마련      DNA(국가승인기구) 보유
     ITMOs 추적 기반 마련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사업의 NDC 및 LEDS 부합 

R&R 소유자(Owner) 및 관리자(Manager)
사업자명 OO기업 OO국 법인
주소 OO국 OO지역
전화 / 팩스 123-456-7890 / 123-456-7890
실무담당자 홍길동
부서/직위 지속가능경영팀
담당자 전화/이메일 123-456-7890 / abc @ defg.com

R&R 초기자본 투자
사업자명 OO증권
주소 OO국 OO지역
전화 / 팩스 123-456-7890 / 123-456-7890
실무담당자 홍길순
부서/직위 국제감축사업팀
담당자 전화/이메일 123-456-7890 / abc @ defg.com

R&R 온실가스 컨설팅 (탄소인증 및 탄소회계)
사업자명 OO 컨설팅
주소 OO국 OO지역
전화 / 팩스 123-456-7890 / 123-456-7890
실무담당자 아무개
부서/직위 국제탄소인증팀
담당자 전화/이메일 123-456-7890 / abc @ defg.com

1.3 사업참여자

유치국의 여건에 따라 파리협정 6.2조, 6.4조 사업 추진가능 여부 제시
인증 후 발급 받은 ITMOs는 판매를 통한 수익화, NDC 달성에 활용 등 목적에 따른 활용 제시

감축사업의 유형이 유치국의 NDC에서 다루는 부문(Scope)과 온실가스에 부합하고 국제 감축사업협의체 
또는 6.4조 감독기구(SB)에서 승인한 방법론이 존재하는지 제시

감축사업의 형태가 프로그램/일반 사업인지 고정/갱신 사업 등 사업기간 및 규모 제시 필요

감축사업의 과거 추진 이력(예비타당성조사/본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완료 등)이 있는 경우 사업 
추진이 비교적 용이함

감축사업은 사업 특성상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투자 결정
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제시 필요
감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니터링 및 실적 인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 구축, 데
이터 수집, MRV 구현 등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한 계획 필요

유치국의 확인서는 수주계약서, MOU, LOI, Letter 등이 해당

감축사업의 예상 감축량과 감축량 미달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최소 예상 감축량 달성 계획 필요

예상감축량 (tCO2-eq) : OOO tCO2-eq

감축성과 활용 방안 : 인증 후 OO기업에 톤당 OO USD에 전량 판매
예상감축량 달성 계획 : 본 사업은 최소 예상감축량을 달성하기 위
해 전기차량 교체 대상을 일반 사용자가 아닌 운송회사 및 기업의 
법인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운용계획으로 00대의 전기차량을 
연간 0000km 이상 운행하는 것으로 사업대상 전기차량 소유주와
의 협의를 진행하였음

감축실적 1차 인증 계획: 2027.03.01 인증 신청 (`25. 01. 01~`26. 12. 31 실적)
감축실적 2차 인증 계획: 2029.03.01 인증 신청 (`27. 01. 01~`28. 12. 31 실적)
감축실적 3차 인증 계획: 2031.03.01 인증 신청 (`29.01. 01~`30 12. 31 실적)
감축실적 4차 인증 계획: 2033.03.01 인증 신청 (`31. 01. 01~32. 12. 31 실적)
감축실적 5차 인증 계획: 2035.03.01 인증 신청 (`33.01. 01~34. 12. 31 실적

MOU체결
`23.01.01

사업시작
`24.03.01

사업신청
`24.06.01

1차 인증
`27.03.01

2차 인증
`29.03.01

2.1 감축 실적 및 활용방안

2.2 사업 추진 일정
MOU 체결 : 2023. 01.01.
사업시작(전기차 보급) : 2024. 03. 01.
사업신청 예정일 : 2024. 06.01
예상 인증유효기간 : 2025. 01. 01 ~ 2034.12.31 (10년)

활동명 감축사업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일자 `22. 03.15

개요
본 감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기
차량 교체 사업을 참여하는 운송회사 및 기업의 온
실가스 모니터링 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축 사업 운
영 교육 수행 

활동명 MRV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일자 `22. 01.01 ~ `22.12.31

개요
감축사업의 MRV 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설치를 
진행하였으며, 사업의 전기차량은 OBD 단말을 설
치하여 감축사업 운영사의 담당자가 현황을 관리
하도록 시스템 구축 

활동명 연간 감축사업 역량교육

일자 매년 2분기, 4분기

개요
감축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예상 감축량을 달성하
기 위한 주기적인 MRV 교육 및 사업 관리 역량 강
화 교육 수행 매년 2분기, 4분기에 담당자를 대상
으로 교육 진행 계획 

2.3 사업 역량 강화 활동현황

3차 인증
`31.03.01

4차 인증
`33.03.01

5차 인증
`35.03.01

2. 사업기획

2.1.2 사업모델 
및 전략 

2.1.1 
사업개요

Business model and 
Strategy

Project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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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파리협정 6.2조  유치국 요건
① 파리협정 참여 당사국 여부
② NDC 제출 여부
③ ITMOs 승인 기반 마련

파리협정 6.4조  유치국 요건
① 파리협정 참여 당사국 여부
② NDC 제출 및 유지 여부
③ DNA(국가승인기구) 보유

④ ITMOs 추적 기반 마련
⑤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제출
⑥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NDC 및 LEDS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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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TIP 작성 TIP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유치국의 승인, 상응조정 등 국가의 협력 없이 추진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해 사
업대상국의 확인서 발행, 감축사업의 NDC 또는 LEDS 부합 여부 등이 사업기획 단계에서 확인되어야 사업 
추진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감축 실적 인증을 위해 운영에 따른 모니터링 및 MRV 체계, 각 사항을 추진할 수 있
는 역량 구축이 필요하며, 감축실적 발급(최초 수익)까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하며 일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Business Plan2.1 사업 기획서 작성



2.1.4 위험관리 
및 지속가능성 

국제사업 추진의 리스크 관리 및 감축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투자환경의 
사회정치적 조건 및 국가 경제 금융 리스크 파악이 필요하고 감축사업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
표 달성 여부, 환경적 영향, 감축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ITMOs 발급에 따른 기존 사업과 다른 재무 계획과 투자 구조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ITMOs 
매각의 필요성과 재정적 장벽 극복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사업 시작과 ITMOs 인증 시점의 
시차 극복 방법, 예상 감축 성과 미달성시 보상 옵션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Risk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작성요령 작성요령

체크항목 체크항목

작성 예시

작성 TIP 작성 TIP

ITMOs 매각이 재정적 장벽 극복에 도움이 되는지
사업 시작과 ITMOs 확보간 시차 극복 방법
예상 성과 미달성시 보상 옵션
사업의 성공적 구현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감축실적(ITMOs)의 현금화 필요성
결과기반 금융을 통한 장기지원을 요구하는 이유

정치적 위험(프로그램과 국가 우선 순위 간의 조정, 안정성 등)
투자환경(국가 경제, 금융, 사회정치적 조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
환경적 영향 검토
사업의 지속가능성 검토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감축 실적 인증은 실제 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바탕으로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절차
를 거치고 실적이 발생하므로 사업 시작과 인증실적 발생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재무 계획 수립 및 극복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감축사업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 여부 평가,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
으며, 6.4조 사업의 경우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여부를 Tool로 평가 하는 등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지속가능성과 위험 관리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ITMOs 매각이 추진 사업의 재정적 장벽 극복에 도움이 되는지 기재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국의 정치적 위험과 투자환경에 대한 검토 필요
감축 사업의 시작 시점과 ITMOs 인증에 따른 실적 발생까지의 시간 차이에 따른 재무 계획 및 극복 
방법에 대한 제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지표를 통해 입증 가능한지 제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지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필요

사업의 성공적 구현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인증 실적의 역할과 결과 기반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 장
기지원을 요구하는 이유 제시

예상 성과 미달성 (ex. 누출 등으로 인한 감축량 역전) 시 투자자 및 사업 참여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옵션 필요
사업의 가치 사슬에 따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자세히 설명하여야 함
(ex. 배터리 또는 패널 재활용, 폭발이나 누출로부터 통제되지 않은 환기시스템 등)
사업 종료 후 지속될 가능성, 향후 제품이나 서비스 시장의 개발로 인한 사업 규모 조정, 의무화하게 
될 규정, 변화될 사회경제적 환경, 기관의 향후 지원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작성 예시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OOO,OOO USD로 정부지원 OO,OOO USD, 직
접투자 OO,OOO USD가 소요된다. 사업추진으로 발생하는 OO제품과 
OO서비스로 발생한 수익으로 투자비의 회수기간은 8년으로 예상되며, 
발생한 ITMOs 판매 수익을 포함하면 5년 이내에 투자비 회수 가능하다. 
다만, ITMOs 판매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최소 2년의 기간이 발생하며 
ITMOs 발급 이전까지는 OO제품과 OO서비스의 일부 수익으로 발생하
는 OOO,OOO USD를 사업운영비로 활용한다. 따라서, 2년간의 수익률
은 O.OO%가 발생하며, 2년 이후에는 OO.O%의 수익률을 발생시킨다.

누출량으로 인해 예상 감축량보다 낮은 수준의 감축량이 발생할 경우 예
상 감축량 분배 계획에 따른 ITMOs 물량을 감축실적 발생시점 이전 3개
월의 평균가격으로 보상한다.

예상 감축량이 기존 계획보다 많이 발생한 경우 추가 발생한 ITMOs는 투
자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3.1 재무계획

3.1.1 예상 성과 미달성 보상

3.1.2 예상 성과 추가 달성

3.2 투자구조

3.2.1 연간 분배 계획

본 사업의 분배 방식은 투자지분방식/투자금액방식으로 분배된다.

ITMOs 발행량에 따른 금액산정 방식 : 직전 3년 또는 직전 1년
간 국내 배출권 거래제 할당배출권(KAU) 거래물량 평균 가격

분배
연도

예상
감축량

국제
감축실적
발행량

국내
분배량

정부
부담률

(%)
정부

분배량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

10차연도

계

본 사업이 추진되는 OOO국가는 파리협정을 비준하여 국제감축사
업을 추진할 여건이 되나, 국가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파리협정 
탈퇴를 고려하고 있으며 파리협정을 탈퇴할 경우 국제감축사업의 
ITMOs 인증 불가하므로 사업 추진 중 파리협정을 탈퇴할 경우 자발
적탄소시장(VCM) 사업으로 등록하여 크레딧을 발급 받을 예정이다.

사업 대상국의 NDC와 LEDs를 분석한 결과 2030년 감축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전기차량 보급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용
이하다.

국가 경제 상황은 양호한 상황으로 사업추진의 리스크는 적다고 평
가된다.

또한 본 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차량 배터리의 경우 사용 연한이 지난 
후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OOO국가의 ESS 시스템의 배터리로 활용
되면서 사업 후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사업 대상 지역의 이해관계자와 몇차례 공식적인 미팅을 진행하였
으며, 사업계획에 지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4.1 리스크 관리 계획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3. 건강과 웰빙

내용

본 사업의 사업대상지인 OOO국가는 최근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화석연료 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미
세먼지 및 공기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
전기차량 전환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및 매연 저감
으로 공기질 개선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7.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

내용
본 사업은 화석연료 차량을 전기차량으로 교체하
는 사업으로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전력에너지
를 모두를 위해 사용하게 하는 사업이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17. 파트너십

내용

본 사업은 OOO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에 기여 하며, 기후변화협약
의 이행수단과 지속가능개발으로 글로벌 파트너
십 활성화에 기여한다.

4.2 지속가능성 검토
본 전기차량 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아래의 지속가능한 개
발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사업기획

2.1.3 재무 계획 
및 투자 구조 
Financial planning 
and investment 
structure

Business Plan2.1 사업 기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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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누출량이란 감축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경계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량보다 배출량이 더 많아지는 현상을 감축량 역전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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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서를 통해 모집된 투자자는 사업참여자와의 사전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전 구매 계약에는 ITMOs 발급을 위한 선행조건, 가격 및 수량 결정, 추가 구매 비용의 분담, 
구매 옵션의 설정 등에 대한 내용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규제 준수 여부 및 정책연계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며, 특히, 감축사
업 승인의 핵심인 추가성에 해당하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설정과 환경건전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작성요령

체크항목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설정 검토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추가성 검토

감축사업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설명하여야 하며, NDC 목표 및 기술 개발과 관련한 
정책은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 감축 실적을 과대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접근
에 대한 설명 필요  
NDC 달성하기 위해 감축사업이 기존 법률 및 계획에서 어떻게 추가성을 갖는지 설명되어야 하며 전체 배출
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여야 함
NDC 및 BAU 배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감축사업이 실제 감축효과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인지, 누출 방지, 오류로 인한 부정확성을 해결할 수 있는지 제시

작성 예시

본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사업 대상국인 OOO은 법적·제도적으로 수소연료전지 및 전기차
량의 도입 의무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전체 차량 대비 
수소차량 보급률은 0%, 전기차량 보급률은 1%으로 대안 1 :기존
의 화석연료 차량 사용이 일반적인 시나리오로 분석된다.

경제성 추가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수소 및 전기차량 인프라
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화석연료 차량을 사
용하는 것 대비 대안 2, 3은 경제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사업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대안 1 : 기존의 화석
연료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며, 전기 차량을 도입하는 사업의 경
우 추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1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및 추가성 검토

대안 1 기존의 화석연료 차량 사용

대안 2 수소연료전지 차량 도입

대안 3 전기 차량의 도입

5.2 NDC 기여 및 환경건전성 검토

본 사업이 추진되는 OOO국은 NDC의 수송부문 배출량으로 화석연
료 차량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를 전기차량으로 전환하였을 때 NDC 
목표 달성에 기여가 가능하다.

본 사업은 전기차량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가적인 전력 발전을 야
기하나, 전기차량에 공급되는 전력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은 발생하지 않으며, 온실가스 감축이 실제로 발생한다.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본 사업 대상국의 전
력 생산은 수력발전이 대부분으로 낮은 전력배출계수를 갖고 있기 때
문에 자동차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보다 
훨씬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이다.

또한, 본 사업 기술(전기차량 교체 사업)은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법론이 국제감축사업 협의체에 등록 되어있다.  

PROCESS

사전 구매 계약 작성 가이드

계약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언어를 설정하고 주요 개념을 설명하며 특정 용어를 확인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 특히, ITMO 발급, 파리협정 규칙, 지불 일정과 관계된 내용을 
고려.

01 사업 기획서 작성
02 사전 구매 계약 체결

사전 구매 계약의 조항과 의무가 구속력을 갖기 전에 무엇이
이루어져야하는지에 대한 조건 제시
·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참여가 NDC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상대 당사자가 만족할만큼 설명 제공
· 거래할 ITMOs의 대한 소유권이나 판매권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입증
· 탄소 거래 전략을 갖추고 ITMOs 이전, 승인과 같은 프로세스 수행기관 지정
· 레지스트리 존재 여부 입증
· 파리협정 제6조에 언급된 협력적 접근법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보고 체계를 갖춤

가격 및 수량 결정과 같은 구매 및 판매 측면 뿐만 아니라 구매 옵션이 포함.
청정개발체제(CDM) 또는 JI(Joint Implementation) 사업은 일반적으로 고정가격
(Fixed Price)을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될 수 있음

비용은 등록 및 발급 관련 비용, 6.2조, 6.4조에 따른 레지스트리 사용 관련 수수료가 
포함될 수 있음. 각 당사자는 세금, 수수료, 행정비용 등 지출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결정.

콜옵션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사전에 정의된 기간 내에 사전 합의된 특정 가격으로 추
가 발생한 ITMOs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풋옵션은 구매자가 판매
자에게 사전 합의된 특정 가격으로 추가 발생한 ITMOs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인증된 감축량(MO)이 계약된 ITMOs양을 초과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제3자에
게 판매하기 전에 추가 ITMOs를 전부 또는 일부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모든 의무 이행, 불이행)하거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어 부분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

정의와 해석
(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s)

선행조건
(Conditions
Precedent)

※예시

가격 및 이전
(Price and 
Delivery)

비용
(Cost)

콜옵션과
풋옵션
(Call and Put 
options)

우선매수권
(Right of first offer)

계약 종료
(Termination)

SPC
법인설립

사업
참여자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 (컨설팅 기관 등)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 GGGI Technical 
Guideline No.7 Mitigation 
Outcome Purchase 
Agreement

2. 사업기획 2. 사업기획

2.1.5 규제준수 
및 정책 연계
Regulatory 
compliance and 
policy linkage

2.2 사전 구매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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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참고
사항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란, 감축사업이 없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확률의 시나리오를 의미함 가격 결정 방식의 종류
1) 고정가격 : 계약한 가격으로 거래
2) 지수가격 : 시장의 탄소가격으로 거래

3) 고정+지수 가격 :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음
4) 지수가격+가격 상하한 : 최저가격과 최대가격을 지정
5) 가격 상승 : 가격은 주기적(예: 매년, 2년마다)으로  상승온실가스 감축량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실제 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차이를 

통해 산정되므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설정 및 추가성 검토는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가장 주요한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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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TIP
NDC에 기여하기 위해 적용되는 부문 및 GHG 종류, 감축사업에 영향을 미칠 기타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을 계획 시행하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하며 이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추가성을 입증하는데 활
용 될 수 있다. 또한 사업계획시 온실가스 감축이 실제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검토(환경건전성 검토)가 
실제 감축사업 승인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업기획 단계에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NDC 기여 평가
환경건전성 검토
법적 규제 사항 및 정책적 지원 여부 확인

Mitigation Outcome Purchase AgreementsBusiness Plan2.1 사업 기획서 작성



수행주체 국제감축사업 사업참여자

기한

· 사업 이행 준비가 된 이후 사전고려 통보 
· 사업이 이미 시작된 경우, 사업시작일로부터 6개월(180일) 내에 사전고려 통보
· 사업시작일이 2020.12.31 이후부터 2024.01.01 이전인 경우, 2024.01.01로부
  터 6개월(180일) 내에 사전고려 통보

주요내용
· 사업명, 사업 참여자, 사업대상지 등 사업 개요
· 적용 기술에 대한 설명, 활용하고자 하는 6.4조 메커니즘 방법론 등 기술적 사항
· 사업 시작(예정)일, 인증유효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등 사항에 대해 작성

주의사항
사전고려 통보 1년 이내 또는 적용 방법론이 이용 가능해진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참여자는 사업계획서(PDD)를 UNFCCC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일
정 고려하여 사전고려 통보 

필수양식 UNFCCC SB에서 개발한 양식(A6.4M-FORM-AC-002) 활용

사업에 대해 글로벌 이해관계자(UNFCCC 당사국,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UNFCCC 
Observer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입니다. 본 단계에서는 제안된 사업에 대해 6.4조 
메커니즘 규칙 및 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6.4조 메커니즘 사업참여자는 사업을 등록하려는 의사를 UNFCCC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합
니다. 사전고려는 A6.4-FORM-AC-002 양식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해당 양식은 UNFCCC 
웹사이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작성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해당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업명, 사
업참여자명, 지리학적 위치, 기술 및 조치, 사업 시작일 및 인증유효기간 등을 기입하여야 하
며, 이를 기입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A6.4-FORM-AC-002 양식

PROCESS

PROCESS

사전고려 통보

고유번호 할당

통보접수사실 고지
0301

0402
등록요청 동의

사업
참여자

유치국
DNAUNFCCC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bodies/ 
constituted-bodies/article-64-supervisory-body/
rules-and-regulations

https://forms.office.com/pages/ responsepage.
aspx?id=rRJsKmpAM0-2hveP9YIiCIwaFEo06KJEo
jmwXUiFg35UOFJI UDdTSVhSMUdXVEZMV0VLW
FFQVTBNQy4u

6.4조 메커니즘 관련 규정, 서식 등

6.4조 메커니즘 사전고려 통지 양식
(웹 인터페이스)

01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 제출
02  사업계획서 초안 게시

03  사업계획서에 대한 의견 제출사업
참여자

UNFCCC
사무국

글로벌 이해관계자

주요 내용
· 6.4조 메커니즘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 및 UNFCCC 제출
· 제출된 사업계획서 기반 글로벌 이해관계자로부터 규칙 및 규정 준수 여부 의견 수렴
· 제출된 의견 검토 및 사업계획서 반영

주의사항 ·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 및 제출 이후 의견 수렴 주체는 UNFCCC의 역할이므로 주의사항 없음

기한
사전고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계획서 초안 제출
사업계획서 게시일 28일 이내 의견 수렴

양식 사업계획서 양식(A6.4-PDD-FORM) 활용

세부 내용

2. 사업기획 2. 사업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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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전고려 통보 2.4 글로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Prior Consideration Global Stakeholder Consultation



PROCESS
01 초청 및 사업 영향 설명

02 이해관계자 의견 제시

03 불만 접수05 의견 전달

06 요약보고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의견 반영

세부 내용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사례

· 캄보디아

기후변화 적응 개발 계획을 
통합하기 위한 사업

이해관계자 분석 및 성별 분리된 역
량 요구사항 평가를 통해 주요 이해
관계자 식별 및 역량 격차 이해

일대일 인터뷰, 이해관계자 그룹 워
크숍, 라운드테이블 미팅, 포커스 
그룹 토론, 의견조사

지역 우선순위와 일치하고 수혜자
에게 공평한 사회 경제적 혜택을 제
공하는 사업 설계 반영

적응 조치 식별 및 소규모
사업 선정에 적극적으로 기여

·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재난 취약성 감소를 목표로 
하는 사업

커뮤니티에 대한 민간 개발 계
획 및 잠재적 영향에 대한 정보
를 위한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실시

커뮤니티 미팅, 공공장소에서의 
설계 게시, 관리 단위의 연락처 정
보 제공을 통한 피드백 메커니즘

커뮤니티 피드백을 통해 사업 
설계 수정 및 커뮤니티의 필요
와 우선순위 반영

커뮤니티 미팅을 통해 설계 단
계 에서 피드백 제공 및 공유

사업명

국가

목적

접근방식

참여방법

사업설계

의사
결정역할

Mainstreaming Climate 
Resilience into Development 
Planning Project

Disaster Vulnerability 
Reduction Project

적용 가능한 유치국의 규정, 지속가능개발 도구 등에서 요구되는 요소들에 대해 지역 또는 준
국가 단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제안된 사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며, 사업참여
자는 최소한 지역 원주민 등 지역 이해관계자 대표와 지역 당국 대표를 초청하여 추진합니다. 

사업
참여자

지역 이해
관계자

04 의견 전달
유치국 DNADOE

주요 내용

· 이해관계자에게 의견 수렴을 위한 초대장이 발송되었으며, 의견 접수되었다는 증거
· 사업범위, 직접적인 긍정·부정적 영향, 환경·사회적 영향, 의견제시수단 등 설명
· 현지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의견들에 대한 요약보고서 작성 및 해당 사항을 
  사업 계획서에 기술

주의사항

· 사업 시작일, 사업계획서를 타당성 평가를 위해 DOE에 제출한 날 중 빠른 날 
  전까지 완료해야 함
· 사업 참여자는 DOE를 통해 전달된 지역 이해관계자의 불만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 평가 완료 전 사업계획서 수정 필요

기한
의견 수렴의 경우 사업 시작일 혹은 사업계획서 타당성 평가 시작 시점 중 빠른 날 전
※ 단, 타당성평가 시작 시점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2. 사업기획

자료 : Climate investment 
Funds – Lessons on local 
stakeholder engagement 
from the pilot program 
for climate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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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Local Stakeholder Consultation



유치국으로부터 사업참여자가 ITMOs를 이전 받기 위해서는 6.2조의 협력적 접근법
(Cooperative Approaches)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기 이전에 CMA3 결정문에 근거하여 
ITMOs 승인(Authorization)이 요구됩니다. 이는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에 따라 사업을 등
록하고 향후 발행된 감축실적(A6.4ERs)을 ITMOs의 형태로 이전 받기 위해 마찬가지로 사전
에 요구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6.4조 메커니즘을 활용할 경우, 유치국 승인은 UNFCCC 사무국과 유치국 DNA(국가승인기
구,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간 사업계획서와 승인서의 검토 및 회신을 통해 이루
어 집니다. UNFCCC 사무국은 사업참여자가 초안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6.4조 메커니즘 
웹사이트에 공개하게 되고, 해당 사업의 유치국은 지정 및 설립한 DNA에서 사업이 자국의 
NDC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을 승인하고 그 승인서를 사무국으로 회신하게 됩니다.

PROCESS

UNFCCC 유치국
DNA

PDD 공개 UNFCCC가 사업계획서 공개 및 유치국 DNA로 공개 통보

유치국 DNA가 해당 사업이 유치국 NDC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UNFCCC 사무국에 승인서 회신

승인서 회신

01 ① 사업계획서(PDD) 공개

② 승인서 회신

02

INFORMATION
DNA(국가승인기구) 현황 확인 –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the-paris-
agreement/article-64-mechanism/national-authorities#country_RtoZ

구분 6.2조(ITMOs 승인) 6.4조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협력국 정부 및 DNA,
유치국 정부 및 DNA 유치국 DNA, UNFCCC 사무국

기한 유치국이 정한 기한 이내 및 초기 보고서
(Initial Report) 제출 이후

사업계획서 공개 통지 이후 60일 이내 또는 유
치국이 정한 더 긴 기한 이내

주요내용

· NDC 달성을 목적으로 한,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한 ITMOs 이전 승인
· 사업 개요, 방법론, 인증유효기간, ITMO 
  이전 가능한 최대 배출 감축량, ITMO 사 
  용이 가능한 NDC 기간 등

· 사업이 유치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
  한다는 내용 및 방법 확인
· 갱신형 사업의 경우, 인증유효기간 갱신
  에 대한 승인
· 사업 시행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의 유
  치국 NDC 기여 방법
· NDC 달성을 목적으로 한, 또는 기타 목
  적을 위한 사업 승인

주의사항

· 모든 참여 당사국은 초기 보고서에서 협력
  적 접근법을 승인해야함
· 참가국 및 사업참여자는 유치국 DNA에서 
  요청하는 사업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
· 구체적인 승인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
  며, 각 당사국별 마련된 절차에 따라 수행 

· 사업참여자는 유치국 DNA에서 요청하는  
  사업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

필수양식  고정 양식 없음 UNFCCC 감독기구인 SB에서 개발한 양식 활용

세계은행(World Bank)의 Letter of Approval 서식
참고. CDM 유치국 사업 승인서 예시

2. 사업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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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어

참고
사항

유치국 승인서의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CDM 사업의 경우,
예시와 같이 유치국의 지속가능개발에 기여함을 명시하여 승인서가 제출되어야 함
추후 6.4조 사업의 등록 신청 양식 마련에 따라 해당 양식을 활용하여야 함
6.4조 메커니즘 관련 규정, 서식 등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bodies/constituted-bodies/article-
64-supervisory-body/rules-and-regulations

DNA

초기
보고서

- 국가승인기구(Designated National Authority)는 당사국에 의해 CDM 프로젝트 참여를 승인하는 책임을 갖는 기구임
- 추후 6.4조 메커니즘이 출범함에 따라 그에 따른 DNA 또한 지정되어야 함

초기보고서(Initial Report)는 CMA3 결정문에 따라
각 당사국이 협력적 접근법에 따른 ITMO 승인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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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유치국 승인 Authorization of ITMOs, Host Party Approval



구분 6.2조 6.4조
수행주체 국제감축사업 사업참여자 국제감축사업 사업참여자

기한 관장기관 장에게 제출 및 제3자 검
증기구의 타당성평가 이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DOE 제출 이전

주요
내용

· 활용 방법론, 사업 시작일, 인증유
효기간 시작일, 사업 유형(갱신형/
고정형),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추
가성 입증, 모니터링 계획 등

· 활용 방법론, 사업 시작일, 인증유효 기간 시작일, 
 사업 유형(갱신형/고정형),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추가성 입증, 모니터링 계획 등
· 지속가능개발 평가 결과 반영
· 글로벌/지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내용 반영

주의
사항

· 유치국 규정 등 준수하여 추가성 
  입증 등 사업계획서 작성

· SB에서 개발한 지속가능개발 평가 Tool을
  활용하여 평가
· 모니터링 계획 작성 시 지속가능성 증진에 대해 서술
· 유치국 규정에 대해 사전 파악 필요
· 글로벌/지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시 공개한 
  PDD와 동일한 인증유효 기간 및 사업시작일 적용

필수
양식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
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2] 국제감축사업 사업계획서

UNFCCC SB에서 개발한 양식 활용

제출처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한 전자적 방식으
로 제출 *GIR에서 개발 중이며, 1단계 
국제감축등록부는 24.4월 내 출시 예정

추후 마련되는 UNFCCC 6.4조 메커니즘 웹사이트
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

INFORMATION

지속가능개발(SD) 평가 Tool의 Draft 버전 확인 – https://unfccc.int/documents/632490

파리협정 6.4조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이 이행되는 국가인 유치국 외에 해당 사업에 투
자하고 참여하는 참여국 또한 DNA를 통해 UNFCCC 사무국으로 사업 승인을 회신하여야 합니다.

참여국 승인이란 참여국이 사업이 유치국으로부터 승인된 사항을 확인하는 행정적 절차를 의미
하며, 해당 절차는 유치국 승인과 마찬가지로, 참여국의 DNA(국가승인기구)가 수행하게 됩니다. 

참여국 DNA는 UNFCCC 사무국이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유치국으로부터 승인된 사항 및 승
인서와 관련하여 사업참여자와의 공동 검토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참여국 DNA의 사업 승인은 6.4조 사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발행된 감축실적이 6.4조 메커니
즘 등록부 내 참여국 및 참여자 계정으로 최초 이전되기 전까지 진행되어야 하며, UNFCCC 
사무국에 사업 승인을 회신할 시 UNFCCC 감독기구인 SB에서 개발한 양식을 활용하여 사업 
참여국 승인서를 회신하여야 합니다.

사업참여자는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관장기관 장 또는 UNFCCC 사무국에 사업계획서(PDD, 
Project Design Document)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4조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에서 사
업의 일반적인 개요, 방법론,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등에 대해 서술되어야 함은 CDM과 동일
하나, 6.4조 메커니즘에서는 지속가능개발 평가 단계가 의무화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속가능개발(SD, Sustainable Development) 평가는 환경 및 사회적 안정장치의 평가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영향 입증으로 구분됩니다. 두 항목을 통해 사업참여자는 환경 및 사
회적 safeguard 원칙 및 범위, 각 원칙(기후, 에너지, 인권, 노동, 건강 등)별 평가 인자 및 방
법, 유치국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고, SDG 목표와의 연계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영향을 입증하게 됩니다. 6.4조 사업의 사업참여자는 활용하여 사업에 대해 평가하기 이전
에 유치국의 법제도적 규정에 대한 사전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며, SD Tool 인자 및 결과 값을 활
용하여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할 시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킬 것인지에 대해 서술해야 합니다.

사업참여자는 6.4조 사업의 사업참여자는 사업계획서 초안 제출 이후, 변동사항 및 이해관계자 의
견 수렴 결과 반영 등을 통해 타당성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최종본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때,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활용 방법론, 사업 시작일, 인증유효기간 시작
일, 사업 유형(고정형/갱신형), 추가성 입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계획 등이 있습
니다. 또한 글로벌/지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 글로벌/지역 이
해관계자 의견 수렴 시, 당시 공개한 사업계획서 초안과 동일한 인증유효기간 유형(고정형/갱
신형) 및 사업 시작일을 적용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PROCESS

UNFCCC 참여국
DNA

유치국 승인 게시 UNFCCC 사무국이 유치국의 사업 승인에 대한 응답 게시

참여국이 유치국의 사업 승인서(Letter of Approval)를 
사업참여자와 검토 후,UNFCCC 사무국에 사업 승인 회신

승인서 회신

01 ① 유치국 사업 승인 게시

② 승인서 회신

02

수행주체 참여국 DNA

기한 발행된 감축실적이 메커니즘 등록부 내 참여자 계정으로 최초 이전되기 전

주요내용 사업이 유치국으로부터 승인된 사항을 확인하는 행정적 절차

주의사항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참여국 DNA와 사업참여자 간 쌍방향 소통 필요 

필수양식 UNFCCC SB에서 개발한 양식 활용

2. 사업기획 2. 사업기획 2.8 사업계획서 준비 및 타당성평가

2.8.1 사업계획
서 작성 및 완성 
PDD
(Project Design 
Document

7069

SDG 목표

고정형/갱신형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는 2015년 UN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달성하여야 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목표입니다.
CDM과 동일하게 6.4조 메커니즘 또한 인증유효기간 유형을 고정형 및 갱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 
용어

참고
사항

6.4조 메커니즘 등록부 
- CMA3 결정문에 따라 SB는 등록부를 운영하여야 하며, 등록부는 UNFCCC 사무국에 의해 관리됨
- SB 6차 회의 결과. 6.4조 메커니즘 등록부는 2024년 말부터 운영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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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6.4조 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Article 6.4 activity standard for projects”
및 “Article 6.4 activity cycle procedure for projects”에서 확인 가능

사업계획서 작성 참고 ① 일반정보 작성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참고 ② 사업 개요

사업계획서 작성 참고 ③ 방법론 및 베이스라인

사업계획서 작성 참고 ④ 데이터 및 인자,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사업계획서 작성 참고 ⑤ 모니터링 계획

· 사업명 및 사업참여자명
· 사업계획서 버전 및 작성완료 일자
· 적용된 방법론 및 표준 베이스라인

· 사업 목적 및 일반 개요
· 사업 유치국 및 대상지 위치 : 사업이 수행 
  되는 유치국 및 지리적/물리적 상세위치,
  위〮경도, 행정구역 등 
· 적용된 기술 및 조치
· 참여 당사국 및 사업참여자

· 적용 방법론명 및 버전 : 적용되는 방법론
  의 적용조건 및 적용불가조건 등에 따른 
  선정 타당성 설명
· 사업 경계 : 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  
  및 사업경계 내 온실가스 배출원 정보 기술

· 타당성 평가 등에 대한 고정 데이터 및 인자 설명 : 데이터 단위, 설명, 출처, 적용 값, 측정 절차 등

· 인증유효기간 동안의 총 온실가스 감축량 및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량 기재

· 모니터링이 필요한 변동 데이터 및 인자 설명 : 데이터 단위, 설명, 출처, 적용 값, 측정 절차, 
  모니터링 주기 등

· 인증유효기간 유형(고정형/갱신형)
· 사업시작일 및 인증유효기간

· 사업의 중복성 평가 : 사업이 타 감축제도에 등
  록 및 등록 신청되었는지 여부를 기술
· 디번들링 평가 : 사업을 관리적 이점 또는 기타 
  사유로 인위적으로 소규모 및 극소규모로 나누어 
  승인 신청했는지를 평가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적용되는 베이스라인 시
  나리오의 선정 과정 및 타당성 기술
· 추가성 평가 :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법·제도적,  
  경제적 추가성이 있음을 설명

·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 배출량, 누출량,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

· 모니터링을 위한 운영 및 관리 구조, 자료 수집 및 보관 방법, 모니터링 지점 등 모니터링 계획 설명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참고. 국제감축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2. 사업기획

7271

인증유효기간 국제감축사업 고시 확인 후 가장 최신의 고시에 포함된 서식을 활용하여야 함
사업시작일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되는 시점으로부터 고정형 또는 갱신형 등 유형에 따라  계상되는 기간

사업의 주요 설비, 건설 등의 지출 관련 계약일, 사업의 최초 지출일 등의 일자 중 가장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

주요 
용어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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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Webpage - Forms의 CDM-PDD-FORM 서식
참고. CDM 사업계획서 예시

수행주체 6.4조 사업의 사업참여자

기한 타당성평가를 위한 DOE 제출 이전

주요내용

· A6.4ERs를 사업 참여자의 개별 계정으로 전달하기 위한 요청과 
  관련된 의사소통
· MoC 성명서에 대한 변경 사항과 관련된 의사소통
·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모든 프로젝트 관련 사항에 관한 의사소통

주의사항

· 단독(Sole), 공유(Shared), 공동(Joint) 담당 연락처(Focal 
  Point)를 권한 범위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주체로 지정 가능
· 사무국 완전성 검토 단계에서 사업계획서-MoC 성명서 간 연락처 
  불일치 시 MoC 연락처 우선

필수양식  UNFCCC SB에서 개발한 양식(A6.4M-MOC-FORM) 활용

MoC(Modalities  of Communication) 성명서 주요 항목

· 참고. CDM MoC(Modalities of Communication) 성명서 주요 항목

MoC(Modalities of Communication)는 기존 CDM 제도에도 존재하던 것으로, 6.4조 사업
의 사업참여자를 대표하여 SB 및 UNFCCC 사무국과 의사소통을 담당할 하나 이상의 담당자 
및 담당기관 연락처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사업 참여자 및 SB 간 공식적인 의사소통은 제출된 
MoC 성명서에 따라 수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6.4조 메커니즘의 감축실적인 A6.4ERs을 사업 참여자의 개별 계정으로 전달
하기 위한 요청, MoC 성명서에 대한 변경 사항, 기타 모든 사업 관련 사항에 관한 의사소통이 
성명서에 기재된 담당자와 SB 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담당자는 단독(Sole), 공유(Shared) 또는 공동(Joint) 담당 연락처(Focal Point)를 권한 범
위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주체로 지정 가능하며, 사무국의 완전성 검사 단계에서 제출된 사
업계획서와 MoC 성명서 간의 연락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MoC에 기재된 연락처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타당성평가 단계에서부터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므로, MoC 성명서의 제출은 타당성
평가를 위해 DOE에 제출하기 이전까지 요구됩니다. 또한 MoC 양식은 추후 SB가 제공하는 
“Modalities of communication statement form”(A6.4M-MOC-FORM)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2. 사업기획 2.8 사업계획서 준비 및 타당성평가

2.8.2 의사소통
방식(MoC)
성명서 준비 
Modalities of 
Communication 

7473

추후 6.4조 사업의 등록 신청 양식 마련에 따라 해당 양식을 활용하여야 함참고
사항

DOE
DOE(Designated Operational Entities)는 감독기구에서 지정한 기관으로,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 수행하는 제3자 검증기관임
우리나라는 CDM 감독기구인 EB에 의해 3개의 DOE가 지정되어 있음

주요 
용어6.4조 메커니즘 관련 규정, 서식 등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bodies/constituted-bodies/article-64-supervisory-body/rules-
and-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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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6.2조 6.4조

수행주체 제3자 검증기관 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ies)

기한 규정된 기한은 없으나, 타당성평가가 늦어질 수록 사업 등록 또한 늦어짐

주요내용

· 방법론에 따른 데이터 모니터
  링 및 관리 계획 등
·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의
  정확성 등

· 파리협정 6.4조 사업 운영표준
· 6.4조 메커니즘 규칙 및 요건 준수 여부
· 방법론에 따른 데이터 모니터링 및 관리 계획 등
·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의 정확성 등

주의사항

· 해당 사업 분야의 검증코드 확보 
및 심사자격을 갖춘 기관을 선정
· 소요 비용 및 소요기간은 기관
  과 사업별로 상이

· SB로부터 승인된 DOE 중 해당 사업 유형의 검증코드
  를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
· DOE 선정 및 비용 지불은 사업참여자의 역할
· 소요 비용은 DOE별로 상이
· 소요기간은 사업별로 상이(평균 6개월 정도 소요)

필수양식 제3자 검증기구 및 DOE 기관별 정해진 양식 활용

PROCESS

① 기관 선정·계약, ② PDD 등 제출 

③ 타당성평가, ④ 보고서 발행 

사업참여자가 타당성평가를 수행할 검증기관을 선정 및 직접 계약
사업참여자는 검증기관에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 제출
검증기관은 사업참여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타당성평가 수행
검증기관은 사업참여자에게 타당성 평가 보고서를 발행

① 검증기관 선정 및 계약
② 사업계획서 등 제출
③ 타당성 평가
④ 타당성 평가 보고서 발행

사업 참여자 검증기구/DOE

CDM Webpage - Forms의 CDM-MOC-FORM 서식
참고. CDM 사업 MoC 양식 사업참여자가 등록을 신청한 사업을 등록하기 이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MoC 

성명서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서에 대해 타당성평가(Validation)를 진행하게 됩니다.

6.2조 사업의 경우 사업참여자가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신청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
면, 관장기관에서 제3자 검증기관의 선정 등 절차를 통해 타당성평가를 진행하며

제3자 검증기관 및 DOE는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의 일관성, 정확성 등을 평가합니다. 또한 
사업참여자는 검증기관 중 해당 사업유형의 검증코드를 확보하고 있는 기관과 계약하여 타당
성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3자 검증기관 및 DOE는 방법론에 따른 데이터 모니터링 및 관리 계획, 예상 온실가스 감축
량 산정의 정확성 등을 평가하게 되며, DOE의 경우 파리협정 6.4조 사업 운영표준, 기타 6.4
조 사업 규칙 및 요건 준수 여부 또한 평가합니다.

사업참여자는 검증기관 선정에 따라 타당성평가 비용을 기관에 지불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
은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소요기간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별로 상이하며 평균적으로 6개월 정
도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2. 사업기획 2.8 사업계획서 준비 및 타당성평가

2.8.3
타당성평가
Validation

7675

추후 6.4조 사업의 MoC 양식(A6.4M-MOC-FORM) 마련에 따라 해당 양식을 활용하여야 합니다.참고
사항

검증코드 검증코드란 감축사업에 해당되는 UNFCCC 방법론의 sectoral scope임(https://cdm.unfccc.int/DOE/scopes.html). 검증코드는 현재 15개
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경우도 CDM 분류체계와 동일함.

주요 
용어6.4조 메커니즘 관련 규정, 서식 등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bodies/constituted-bodies/

article-64-supervisory-body/rules-and-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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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6.2조 6.4조

수행주체 국무조정실장, 국제감축심의회,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SB, DOE, UNFCCC 사무국,
국제감축사업 사업참여자

기한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유치국 사업 승인 이후 1년 이내 접수

주요내용

·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의 사전 심의요청을 
통해 국제감축심의회 사전 승인 심의 진행
· 국무조정실장의 심의결과 통보
· 관장기관 장이 국제감축등록부에
  사전 승인 사업으로 등록

· UNFCCC 사무국의 완전성 검토 및 
  실질검토 결과
· SB의 사업 등록 신청에 대한 검토
· 등록 수수료 납부 및 최종 등록

주요내용

· 국제감축협의체 또는 SB에 의해 승
  인된 사업의 경우 승인 사실을 부문
  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경우, 
  해당 국제감축사업은 사전승인을 받
  은 것으로 인정
· 사업참여자 및 이해관계자는 사전 승
  인 ·등록에 대해 이의신청 가능

· 사무국의 완전성 검토 및 실제 평가 
  결과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DOE 및 사업참여자는 7일 이내 수
  정된 문서 또는 추가 정보 제출 필요
· 최종적으로 승인된 사업계획서 상 예
  상 감축량에 따른 수수료 정산이 끝
  난 후 사업 등록

필수양식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
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1]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신청서, [별지 
8] 국제감축사업 이의신청서

양식 없음

PROCESS

검토 결과 제출 타당성평가 후 등록 신청 제출
사전승인 여부 결정 및 보고 SB의 완전성·실질 검토
관장부문 장에 심의결과 통보 검토 의견에 따라 수정문서 제출

결과 통보 및 사업 등록 사무국 검토의견 반영
SB로 사업 등록 신청 검토 요청
등록 수수료 납부 및 최종 등록

① 사전승인 요청 ① 등록신청 제출
② 사전승인 결과 보고 ② 완전성·실질 검토
③ 심의결과 통보 ③ 수정문서 제출

④ 승인여부 통보·등록 ④ 검토의견 반영
④ 검토 요청
④ 수수료 납부

③ 결과 통보 ④ 검토의견 반영 ⑤ 검토 요청

② 사전 승인 결과 보고 ① 등록신청 제출

⑥ 수수료 납부

② 완전성/실질검토

③ 수정문서 제출

④ 승인여부 통보·등록

① 사전승인 요청
국무조정실장 DOE

사업 참여자 SB

국제감축심의회

관장기관 장 사업 참여자

사무국

6.2조 사업의 경우, 사업참여자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 신청과 함께 사업계획
서를 제출한 이후 관장기관 장으로부터 타당성평가 의견을 통보 받고 그에 따른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타당성평가가 완료됩니다. 

타당성평가가 완료되면 관장기관의 장의 국제감축사업 사전 심의요청을 통해 국제감축심의
회의 사전 승인 심의를 거치게 되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 받게 되면 최종
적으로 관장기관 장에 의해 국제감축등록부에 사전 승인 사업으로서 사업이 등록됩니다.

6.4조 사업의 경우, UNFCCC 사무국 승인을 받으면 사업이 등록되며, 사무국의 완전성 검토
(7일 이내), 실제 평가(21일 이내) 완료와 감독기구(SB)로 검토 요청 및 검토 완료되어 최종적
으로 사업이 승인 및 등록됩니다.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참고.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신청서 양식

2. 사업기획

7877

완전성 및 실제 평가
UNFCCC 사무국은 등록 신청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타당성평가 보고서, 정보의 일관성 등에 대해 평가함

참고
사항

국제감축사업 고시 확인 후 가장 최신의 
고시에 포함된 서식을 활용하여야 함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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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참고. 국제감축사업 이의신청서 양식

CDM Webpage - Forms의 CDM-PoA-REG-FORM 서식
참고. CDM 사업 등록 양식

2. 사업기획

8079

국제감축사업 고시 확인 후
가장 최신의 고시에 포함된 서식을 활용하여야 함

추후 6.4조 사업의 등록 신청 양식 마련에 따라 해당 양식을 활용하여야 함참고
사항

참고
사항 6.4조 메커니즘 관련 규정, 서식 등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bodies/constituted-bodies/article-

64-supervisory-body/rules-and-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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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주체 승인된 6.2조 사업의 사업참여자

관련서류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4] 국제감축사업 변경 신청서 + 변경된 PDD+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증빙자료

참고사항 · 6.4조 사업과 달리 사업변경에 따른 수수료 지불하지 않음
·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절차와 동일하게 수행됨

6.2조 사업의 사업참여자는 국제감축사업 지침 제5조에 의거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의 변경
이 필요한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국제감축사업 변경 신청서를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절차는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절차와 동일합니다.

참고. [별지 4] 국제감축사업 변경 신청서 

PRC 대상 

6.4조 사업의 사업참여자는 사업에 변경 사항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승인 상
태를 유지하기 위해 등록 후 변경(Post-Registration Changes ; PRC)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때, PRC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만 가능하며, 활동 표준(Article 6.4 activity standard for 
projects)에 명시된 관련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참여자는 사업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PRC 대상인지 확인하여 절차에 따라 PRC를 수행해야 합니다.

PDD 수정 불필요, 모니터링 보고서에 해당 내용 기술

 PDD 수정 및 DOE validation 필요

① 등록된 모니터링 계획, 적용된 방법론, 표준화된 베이스라인 및 기타 방법론적 규제 문서에
     따른 일시적 변경사항 발생한 경우

② 영구적인 변경사항 발생한 경우 : (i) 수정 (ii) 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iii) 모니터링
    계획의 포함 (iv) 등록된 모니터링 계획의 영구적 변경 또는 적용된 방법론, 
    표준 베이스라인 또는 기타 적용가능한 규제문서의 영구적 변경사항 (v) 사업 설계 변경

③ 타 감축제도에 등록되거나 중복된 경우

영구적 변경사항 주요 내용
수정 6.4조 사업 등록 시 사업 정보 또는 고정된 매개변수를 수정한 경우에 해당

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6.4조 사업의 감축량 발행 요청 없으며, 변경사항이 활동 표준에 명시된 허용 한
도 내일 경우에 해당

모니터링
계획 포함

활동 참가자가 6.4조 사업 등록 시 모니터링 계획을 생략하기로 한 이후에 모니터
링 계획을 포함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해당 (PDD 수정 시 고려사항) 모니터링 계획 
설계 및 PDD의 활동의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등록된 모니터링 계획
의 영구적 변경 또는 
적용된 방법론, 표준 

베이스라인 또는 기타 
적용가능한 규제문서
의 영구적 변경사항

등록된 모니터링 계획을 이행할 수 없거나, 적용된 방법론, 표준 베이스라인 또는 
기타 방법론적 규제 문서에 따른 모니터링이 불가능 한 경우에 해당 (PDD 수정 시 
고려사항)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사유와 대체되는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기술해야 
하며, 영구적인 변경사항 또는 편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과 순제거랑이 과
다 산정되지 않도록 제안된 모니터링 방안의 보수적인 가정 등을 적용해야 함

사업
계획
변경

용량
증대

①Article 6.4 validation and verification standard for projects에 명시된 
중요성 평가(materiality) 기준까지 
- 연간 총 온실가스 감축량 및 순제거랑이 500,000톤 이상일 경우 0.5% 
- 연간 총 온실가스 감축량 및 순제거랑이  300,000톤 초과  ~ 500,000톤 미만일 경우 1% 
- 연간 총 온실가스 감축량 및 순제거랑이  300,000톤 이상 2% 
② 유치국 승인 시 ①의 정량적 기준 초과하여 가능 

용량감소 등록된 PDD 내 용량보다 감소

기술 
확장/추가

유치국의 승인 시 가능
- 기 등록된 PDD에 기술/조치를 보완하는 대량 혹은 에너지 전환 등의 기술/조치를 추가할 경우
- 21조(b)항의 “동일 기술”보다 발전된 기술 도입할 경우 

기술 변경 21조(b)항의 “동일 기술”의 정의에 따라 기 등록된 PDD의 기술/조치의 변경 
사업장 변경 등록된 PDD 내의 여러 개 사업장에서 1개 이상의 사업장을 제거 혹은 추가할 경우 
매개변수 
변경 사업참여자가 통제할 수 있는 매개변수를 변경할 경우

기타 적용된 방법론, 표준 베이스라인 또는 기타 적용가능한 규제 문서의 최신 버전으로 
자발적 업데이트 하거나 타 방법론으로 변경 

3. 시공 및 설치운영

3.1.1 등록 후
변경 

3.1.2 PRC 대상 
여부 확인

Post-Registration 
Changes ; PRC ※ 6.2조에만 해당

※ 6.4조에만 해당

PRC Confirmation

8281

3.1 등록 후 변경(PRC)

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기준 동일 기술
- 변경된 시작일은 PDD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
- 시작일을 최대 1년 늦추거나  당기는 것은 변경대상 아님
- 시작일을 1년 이상 늦추려면 방법론과 표준 베이스라인의 
  선택과 적용에 대한 변경 가능 여부 추가 검토 필요

- 상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변환 프로세스를
  기술이라고 하며, 아래에 해당할 경우 동일 기술이라고 간주함
- (i) 동일한 종류의 출력을 제공하고 동일한 종류의 장비 및 변환 프로세스를 사용함
- (ii) 동일한 종류의 효과를 가져오는 동일한 조치를 취함

참고
사항

04 파리협정 6조의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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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주체 승인된 6.4조 사업참여자

기한
영구적인 변경사항 항목별로 PRC 승인 요청서 제출 기한이 상이하기에, DOE가 PRC 
승인 요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 할 수 있도록 PDD를 수정하고 Validation을 사전에 받
을 수 있도록 기한 준수 필요

관련 서류
① 수정된 PDD 및 증빙자료
② A6.4M-PRC-FORM(※ 양식 미정, 기존 CDM에서는 CPA의 PRC 양식 별도 개발됨)
③ PRC에 대한 Validation 보고서

수행주체 승인된 6.4조 사업의 사업참여자

기한 PRC 승인 요청 시 지불되어야 함
(※ 요청이 처리되려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참고사항

· PRC로 인해 사업 규모가 증가하여 등록비가 증액된 경우, 납부된 등록비와 차
  액을 계산하여 PRC에 추가 상환해야 함. 반대의 경우에는 차액 상환되지 않음
· DOE를 통해 PRC 승인 요청이 철회되거나, 사무국과 SB가 PRC 승인을 거부할 
  경우 기 지불된 수수료는 2가지 기준에 따라 환불됨. ① 사무국이 완전성 확인 
  단계 시작 전 DOE가 PRC 승인 요청 철회 시 “100%＂ 환불 ② 사무국이 완전
  성 확인 단계 시작 후에는 DOE가 PRC 승인 요청을 철회하더라도 환불되지 않음

6.4조 사업의 사업참여자는 승인된 6.4조 사업의 영구적인 변경사항에 따른 PRC 내용을 PDD에 
반영하여 수정합니다. 이후 수정된 PDD에 대해 Validation을 실시할 DOE를 선정 및 계약하고 
DOE는 PRC에 대한 Validation 보고서와 수정된 PDD등과 함께 PRC 승인 요청서를 UNFCCC 사
무국에 제출합니다. UNFCCC 사무국은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PRC 관련 수수료를 계
산하여 DOE에게 전달하며, 사업 등록 단계인 요청 처리-SB 검토요청-등록 요청 확정 단계를 동일
하게 수행합니다. 

· 승인된 6.4조 사업이 적용된 방법론, 표준 베이스라인 및 기타 방법론 규제 문서의 적용 조건 준수 여부
· 사업 경계와 배출원 및 누출량 포함 또는 제외에 대한 영향
· 적용된 방법론, 적용된 표준베이스라인 및 기타 적용된 다른 방법론적 규제 문서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의 준수 여부
· 등록된 모니터링 계획에 포함된 요구사항(측정 기간, 모니터링 장비의 품질 :
  검교정 주기, QA, QC 절차 등)과 비교하여 사업의 모니터링의 정확성 및 완전성 수준
· 사업의 추가성

· 승인된 6.4조 사업의 사업 정보 중 사업 설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정사항 (예시 : 타이핑 
  오류, 위치 및 이름과 구성요소의 수 등)
· 제안된 대체 모니터링 계획이 온실가스 배출 감량 또는 순 제거량을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경
  우나 모니터링 방식이 기 등록된 모니터링 계획과 일시적으로 차이가 발생한 경우
· 적용된 방법론 또는 다른 적용된 방법론적 규제 문서의 적용 가능성 또는 모니터링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승인된 6.4조 사업의 모니터링에 대한 변경사항
· 승인된 6.4조 사업의 사업 설계 변경이 다음 각 3가지 항목 어느 하나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① 적용된 방법론, 적용된 표준 베이스라인 및 사업이 등록된 다른 적용된 방법론 
  규제 문서의 적용조 건 준수 여부 ② 사업의 추가성 ③ 사업의 규모

PDD 수정 시 포함 내용

참고.  Issuance 단계 시 PRC 적합 대상 항목

사업참여자는 DOE를 통해 전달받은 Post-registration change fee를 지불합니다. 단, 해
당 사업이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도상국에서 수행되었을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승인된 
6.4조 사업에 대한 PRC 승인 요청에 따른 수수료는 1건당 1,500USD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PROCESS

사업
참여자

UNF
CCCDOE

유치국

01 PDD 수정 
02 DOE 선정 및 계약

PRC 승인 
요청서 제출 

사업참여자는 영구적인 변경사항에 대해 PDD를 수정하고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DOE에게 제출

사업참여자는 PRC를 Validation할 DOE를 선정하여 계약

DOE는 PDD 수정본, 관련 증빙자료, PRC 검증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

사무국은 수정된 PDD를 홈페이지 업로드하고, 관련 수수료를 DOE에게 안내

DOE는 “Article 6.4 validation and verification standard for projects”에 맞춰
PRC 타당성을 검증하고 해당 결과를 사업참여자에게 통보
(유치국의 승인 필요 시) ➊ 수정된 PDD 제출 : 사업참여자는 수정된 PDD를 DOE가
PRC에 대한 검증 수행 전 혹은 동시에 혹은 그 이후에 사무국에 제출
(유치국의 승인 필요 시) ➋ 홈페이지 게재 및 PDD수정 사실 안내 등 : 사무국은 수정된 PDD
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유치국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여 개정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요청

validation PRC 승인 다음 단계로 이동

(유치국의 승인 필요 시)
➋ 홈페이지 게재 및 PDD수정 사실 안내 등

(유치국의 승인 필요 시) ➊ 수정된 PDD 제출 

04

① PDD 수정본 제출  

② DOE 선정 및 계약

④ PRC 승인 요청서 제출

⑤ PRC 승인

③ Validation

03 05 06

INFORMATION

PRC 수수료 관련 내용은 “Article 6.4 activity cycle procedure for projects”의 Appendix 
1. Fee schedule에서 확인 가능함

3. 시공 및 설치운영

3.1.4 PRC
수수료 지불

3.1.3 PDD 수정 
및 PRC 승인

Post-registration 
change fee

PDD revision and 
PRC approval 

8483

- 수행주체 : DOE
- (a)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또는 순제 거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사항 발생한 시점 이후
- (b)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할 경우 첫 번째 감축량 발행 신청 전까지
- (c) 등록된 모니터링 계획의 영구적인 변경 발생했거나, 적용 방법론, 표준 베이스라인 또는 기타 방법론적
  규제 문서, 사업 설계 변경에 따라 모니터링의  관련 내용이 변경된 최소 1년 이내

PRC 승인 요청서
제출 기한

참고
사항

04 파리협정 6조의 추진절차

3.1 등록 후 변경(PRC)

※ 6.4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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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주체 승인된 6.2조 및 6.4조의 사업참여자

기한 모니터링 기간

주요내용
· 모니터링 (모니터링 도식도, 모니터링 계획, 모니터링 주기, 모니터링 방법 등)
· 데이터 관리 (자료 수집, 자료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자료보관 등)
· 측정기 검교정관리 (측정기기 검교정주기, 측정기기 검교정기관 등)

필수양식 · 모니터링 도식도   · 데이터 관리일지   · 측정기기 검교정성적서

승인된 국제감축사업의 사업참여자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모니터링 계획을 
준수하여, 적용된 방법론의 모니터링 인자별로 명시된 데이터를 취합합니다. 이때 데이터의 단위,  
데이터 출처, 데이터 측정방법, 모니터링 주기, QA/QC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등록된 모니터링 계획에서 요구하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 배출량, 누출량,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순 제거량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매개변수와 적용되는 기타 매개변수를 제공해야 함
·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경우, 적합한 주기로 데이터 기록 관리해야 함
· 등록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장비의 정확도 등급, 세부 정보, 검교정 정보(주기, 
  검교정 일자 및 유효기간 등)을 함께 취합해야 함
· 데이터 및 매개변수가 측정/계산되는 방법과 측정값 및 주기를 기록함
· 모니터링된 데이터와 매개변수가 샘플링 기법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등록된 모니터링 계획에 기술된 
   샘플링 계획에 따라 샘플링이 수행되었는지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향후 검증가능한 증거를 기반으로 모니터링에 대한 검증이 실시되므로 데이터 품질관리 중요
·  방법론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데이터 측정주기로 데이터 측정 필요
·  전체 모니터링 기간동안 데이터 누락없이 모니터링 실시 필요
·  6.4조 감축사업에 대한 샘플링 및 조사 표준을 적용하여 데이터 측정시 샘플링 접근법 적용 가능
·  측정기기의 검교정은 해당 사업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 검교정주기에 맞추어 수행 필요

데이터 및 매개변수 취합 시 유의사항

참고. (6.4조) 모니터링 데이터 및 인자 표 예시

주의사항

승인된 6.2조 및 6.4조의 사업참여자는 등록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사업시작일, 인증유효기
간을 준수하여 국제감축사업을 시행 및 운영·관리하며, 모니터링 방법론에 따라 감축량 산정
을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참여자는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
의 연속적 또는 주기적인 수집·측정 등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참여자는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측정기기 관리, 불확도 관리, 데이터 관리 
등에 대한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과 데이터 품질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단, 승인된 6.2조 사업참여자의 경우 모니터링 관련 세부적인 규칙과 양식은 국제감축사업협
의체 (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되고 합의한 바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INFORMATION

INFORMATION

내부심의는 외부기간의 검증 이전에 사업 담당자와 사업 관계자의 검토를 통한 오류를 최소
화하기 위한 정례적 절차로서,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필수적 절차

사업참여자는 합리적 보증수준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50만tCO2-eq 이상 사업 : 온실가스 감축량의 0.5%
-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30만tCO2-eq 이상~50만tCO2eq 미만 사업 : 온실가스 감축량의 1%
-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30만tCO2-eq 미만 사업 : 온실가스 감축량의 2%

수행주체 승인된 국제감축사업의 사업참여자

취합
대상

사전 고정 데이터 및 매개변수(Data and parameters fixed ex ante) & 모니터링 데
이터 및 매개변수(Data and parameters to be monitored)

기한 인증유효기간 내 모니터링 기간별로 취합

필수
양식

별도 양식 없음. 단, 신뢰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서 데이터 값 확인 가능해야 함
(예, 전력량계 데이터, 설비 사양서, Invoice, 검교정 주기 등)

참고
사항

· 승인된 PDD 내의 모니터링 계획 준수 필요
· 적용된 방법론의 인자별 모니터링 요구사항 준수 필요
· PDD 내 배출 감축량 산정 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가 상이할 경우,
  이에 대한 사유 추가 증빙 필요

Data / Parameter: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인자, 계수 중 유효기간 
동안 실제로 모니터링 되어야 하는 데이터로 대부분 약자 기호로 표시됨

Data unit: 방법론에 명시된 단위 사용 (예시 : ton, MWh 등)

Description: 모니터링 데이터/인자에 대한 설명
Measured/Calculated /

Default: 측정값, 계산 값, 기본값 여부를 선택함

Source of data: 사업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예시 : 국가 통계, 사업참여자 등) 설명하
고 다양한 데이터의 출처가 있을 경우, 데이터의 우선순위 설명해야 함

Value(s) of
Monitored parameter: 모니터링된 값 명시 ※ Raw 데이터 기반으로 계산된 값도 가능

Measurement
procedures (if any):

적용된 데이터의 측정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 데이터 측정에 적용된 
표준, 데이터 측정 정확도, 데이터 측정 계측기 등

Monitoring frequency: 방법론에 명시된 모니터링 주기 준수 필요(연속, 매시간, 매월, 매년 등)
QA/QC procedures: 방법론에 명시된 QA/QC 절차 준수 필요

Any comment: 기타의견 또는 특이사항 기술

PROCESS

사업
참여자

내부
심의

④ 내부점검
① 모니터링
② 데이터 관리
③ 측정기기 검교정  

3. 시공 및 설치운영 3. 시공 및 설치운영

사업참여자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모니터
링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이행

사업참여자는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활
동을 통해 데이터 관리
사업참여자는 정확한 감축량 산정을 위
해 측정기기의 주기적인 검교정 실시

① 모니터링  

② 데이터 관리

③ 측정기기 
검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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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불확도

합리적 보증

사업참여자가 국제감축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 또는 흡수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수집 및 관리는 온실가
스 감축량 산정과 직결되므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의 과대산정 혹은 과소산
정 발생 가능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모든 변동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필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 결과와 관련하여 정량화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
정한 값의 분산특성을 나타내는 정도
DOE가 검증결론을 적극적인 형태로 표명함에 있어 검증과정에서 이와 관
련된 리스크가 수용가능한 수준 이하임을 보증하는 것

주요 
용어

참고
사항

- 과거 CDM에는 “Sampling and surveys for CDM project activities and programmes of activities” 
  문서를 통해 샘플링 계획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함

(6.4조) 샘플링 계획참고
사항

04 파리협정 6조의 추진절차

3.2 모니터링 데이터 취합 3.3 모니터링, 데이터관리, 측정기 검교정관리 Integrating monitoring data
Monitoring, Data Management,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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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사업자의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내 1년마다 혹은 2년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
성하여 수시로 감축실적 발행을 신청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 종료 후 2년까지 발행 요청서를 
신청할 수 있으니 그 전까지 작성 필요

필수양식 UNFCCC에서 제공하는 최신의 유효한 버전의 A6.4M-MR-FORM 사용 필요
(※ CDM의 경우, CDM-MR-FROM 활용함)

참고사항

· (필요 시) 전문 컨설팅 기관 활용 가능
· 각각의 모니터링 보고서는 모니터링 기간 내에 누락된 기간 없이 인증유효기간을 포괄해
  야 함(※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모니터링이 되지 않거나 A6.4ERs  발 행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모니터링 보고서에  해당 기간과 사유 표시해야 함)
· 첫 번째 모니터링 기간은 PDD에 명시된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시작됨 (※ 인증유
  효기간 시작일부터 실제 온실가스 감축 또는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 실제 온실가스 감축
  이 발생할 때까지 해당 기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0” 으로 보고되어야함
· 모니터링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라 배출이 발생된 경우, 해당(-)
  값을 명시하고, 모니터링 기간의 총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에서 차감해야 함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및 순 제거량은 연도별로 작성해야 함

· 승인된 사업명과 UNFCCC 참조 번호
· 관련된 사업참여자명
· 사업의 위치 : 사업이 일어나는 지리적/물리적 상세위치 정보, 위〮경도, 행정구역 등 
· 적용된 방법론명, 버전, UNFCCC 참조 번호 및 적용된 표준 베이스라인 
   (※ 필요 시 방법론이 참조하는 타 방법론 및 방법론 Tool 포함)
· 인증유효기간 유형(고정형/갱신형),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및 기간
· 모니터링 기간 차수 및 기간
· 모니터링 기간에 적용된 승인된 PDD의 버전

· 사업참여자는 요청한 A6.4ERs이 타 국제/국가 또는 지역단위의 온실가스 감축제도에 이미 발행을 요
   청했거나 발행 요청예정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빙해야 함
· 사업참여자의 중복 발행이 확인될 경우, A6.4ERs의 발행이 DOE 혹은 SB에 의해 거부됨. 또한 이미 
   A6.4ERs의 중복 발행이 되었다면 향후 A6.4ERs 발행에서 중복 발행된 양에 차감됨

· 사업참여자는   설치된 기술, 기술의 프로세스 및 장비에 대한 설명   관련 일정(착공, 시운전, 운영 
  개시 등)을 포함한 사업의 시행 및 실제 운영에 대한 정보(※2개 이상의 사업장을 포함한 사업의 경우
  에는 현장별로  제공 필요)를 제공해야 함
· 사업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PRC 여부와 PRC 했을 경우 승인날짜를 표기해야 함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참고 ① 일반정보 작성 내용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참고 ② 중복 발행 방지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참고 ③ 사업 개요

6.4조 사업의 사업참여자는 감축량을 인증 받기 위해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취합한 데이
터를 근거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기 승인된 사업의 이행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
는 순 제거량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합니다. 

INFORMATION

INFORMATION

INFORMATION

검교정 누락 등에 따른 데이터 적용 방법은 6.2조 사업참여자의 경우 국제감축협의체에서 합의된 모
니터링 규칙을 준용하여야 하고, 6.4조 사업참여자의 경우 지침에 따라 정해진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사례는 파리협정 6.4조 감축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인증 표준의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측정기별 검·교정 일지 관리 및 검 · 교정 성적증명서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관리자
는 해당 파일을 사업기간 내내 관리하여 검증과정의 대응 필요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참고사항은 “Article 6.4 activity standard for projects” 8
장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에서 확인 가능

이에 따라 측정기기 검교정 유무는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활용되는 데이터 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사업참여자는 주의 깊게 측정기기 검교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참고1. 측정기 검교정 미진행시 데이터 적용 값 예시

참고 2 . 측정장비 관리대장

6.4조 감축사업 타당성평가 및 인증 표준에 따르면 전력사용량의 최대허용오차는 ±5%이며, 매년 
검교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검교정 주기를 지키지 않아 지연된 상태에서 검교정을 하였을 경
우, 지연된 검교정에서의 허용오차 범위와 전력량계의 최대허용오차 범위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전력사용량 값을 적용해야 한다.

측정기 고유번호, 관리번호, 제작회사, 용도, 교정주기, 최초교정일, 검교정기관, 차기 교정일, 담당
자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측정값 데이터명 지연된 검교정 오차 수정값

100MWh 송출전력량 ±2% 100(1-최대허용오차/100) = 95MWh

100MWh 인입전력량 ±2% 100(1+최대허용오차/100) = 105MWh

측정값 데이터명 지연된 검교정 오차 수정값

100MWh 전력사용량 ±7% 100(1-지연된 검교정 오차/100) = 93MWh

100MWh 전력사용량 ±7% 100(1+지연된 검교정 오차/100) = 107MWh

Case1. 지연된 검교정에서 확인된 오차가 최대허용오차보다 작은 경우

Case2. 지연된 검교정에서 확인된 오차가 최대허용오차보다 큰 경우

번호 측정장비명 관리번호 측정범위 정확도or등급 제작회사 제작번호 사용용도 교정주기 최종
교정일

차기
검교정일자

3. 시공 및 설치운영 4. 감축실적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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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과정에서  측정기기의 검교정 여부는 반드시 체크되며,
검교정 누락 시 규정에 따라 감축량의 손실 발생 가능

검교정 이후 검교정 성적에 대한 증빙문서를 관리하고 제3자 검증과정에서 제출 필요

(6.2조)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인증유효기간 
작성방법
온실가스 크레딧  
제도 사례

- 현재(’24.2기준) 6.2조 사업의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 없음. 향후, 개발된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 필요함
- 기존 PDD 내용과 외부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을 준용할 것으로 예상됨

모니터링 기간의 경우 대부분 국가 표기법에 따라
작성함 DD/MM/YYYY- DD/MM/YYYY

VCS : Verified Carbon Standard / GS : Gold Standard
/ ACR : American Carbon Registry / CAR :  Climate Action Reserve

참고
사항

04 파리협정 6조의 추진절차 04 파리협정 6조의 추진절차

4.1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3.3 모니터링, 데이터관리, 측정기 검교정관리 

※ 6.4조에만 해당

Monitoring, Data Management, Calibration
Creating a monitoring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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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양식 별도 양식 없음

참고사항 국제감축사업 지침에서 정의한 검증기관 해당 여부를 확인 해야함

검증기관 
계약시

확인사항

· 검증기관의 업무 범위에 따른 비용을 고려
· 현장 검증 대상인 사업장 개수, 사업장의 위치, 모니터링 기간 및 사업 규모에 
  따른 비용을 고려
· 검증 기간 및 관련 일정에 대한 계약 내용 포함
· 검증 기간 동안 확보한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해당 자료의 저작권이 
  사업참여자에게 있음을 명시함
· 해당 6.2조 사업와 유사한 사업의 검증 실적 등

4. 감축실적 발행 4. 감축실적 발행

6.2조 사업참여자는 작성된 모니터링보고서를 검증해줄 검증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참여자는 국제감축사업 지침 제2조제13항에 해당하는 검증기관과 선정 및 계약해야 하
며, 향후 별도로 마련될 검증기관 요건 준수여부와 기관별 상이한 비용과 소요기간 등을 확인
하여 검증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 해당 사업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모든 관련 모니터링 포인트를 나타낸 도표
  (그래픽 이미지)를 제공해야 함 (설비 간 전기 도면, P&ID 도면 등)
·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명에는 데이터 수집 절차(데이터 생성, 집계, 기록, 계산 및 보고를 포함
  한 정보 흐름), 조직 구조, 인력의 역할 및 책임,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긴급 절차 등이 포함

· 모니터링 기간 동안 승인된 6.4조 사업에 대해 사용되는 산정식과 산정식에 따른 베이스라
  인 배출량, 사업배출량, 누출량, 총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순제거랑 값을 작성함
· 승인된 6.4조 사업의 PDD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과 실제 모니터링되어 산정된 값을 
  비교 표로 제시함의 자간 이상함
· 승인된 PDD에 명시된 것과 다른 모든 정보(예: 데이터 및/또는 매개변수) 를 포함하는 경우, 
  모니터링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과 순 제거량의 감소/증가의 원인을 서술해야 함

·"검증기관"이란 협정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관련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업무를 수행할 역량
을 갖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ISO 14065 인증 기관 
      나. UNFCCC 지정 기관  ▶  6.4조 DOE
       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외부사업의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2024년 2월 기준 3개 기관
      라. 국제감축협의체에서 지정한 기관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참고 ④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참고 ⑤ 감축량 산정

참고. 국제감축사업 지침 제2조 제13항

참고.  CDM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

9089

- 환경 정보에 대한 유효성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는 기관의 기본 원칙 및 요구사항을 규정
- 2020년 새롭게 개정되어 온실 가스의 평가 및 검증기관만 포함했던 것과 달리 환경 정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진술 및 주장,
  환경발자국, 환경보고서 등)로 범위가 확대됨

- (재)한국품질재단  - 한국표준협회   - (주)디엔브이지엘비즈니스어슈어 런스코리아

ISO 14065

외부사업 검증기관 : 3개

- 출처 : UNFCCC CDM 홈페이지 > HOME > Rules and Reference >  Document type > Forms에서 확인 가능
- 버전 : 9.0 (21.10.8부터 활용)

CDM-MR-FORM

추후 6.4조 사업의 등록 신청 양식 마련에 따라 해당 양식을 활용하여야 함
6.4조 메커니즘 관련 규정, 서식 등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bodies/constituted-bodies/article-
64-supervisory-body/rules-and-regulations

참고
사항

04 파리협정 6조의 추진절차

4.1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4.2 검증기관 선정 및 계약 

※ 6.4조에만 해당

Creating a monitoring report VVB, DOE selection and contract



수행주체 (6.2조) 검증기관, (6.4조)DOE

기한 (6.2조) 별도 기간 없음
(6.4조) 인증유효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발행 요청서 제출 필요하므로 그 전까지 검증 필요

관련 양식 (6.2조) 검증보고서 (※현재 별도 양식 없음)
(6.4조) A6.4M-VCR-FORM

참고사항.
DOE에

제공해야
하는

자료 목록

· 모니터링 보고서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순 제거량 산정 Tool
· PRC 사항,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한 최신 버전의 PDD와 해당 PDD의 Validation 의견
· Validation 보고서
· (있을 경우)이전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보고서
· 적용된 방법론, 적용된 표준 베이스라인 및 기타 적용된 방법론적 규제 문서
· 승인된 6.4조 사업의 환경영향, 사회적 영향 및 지속가능 개발 공동 이익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 승인된 6.4조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또는 순 제거량 관련된 기타 정보 
  및 참고자료(예, IPCC 보고서, 국가 전력망 발전 데이터 또는 실험실 분석 자료, 
  국가 규정 등)

수행주체 승인된 6.4조 사업의 사업참여자

기한 인증유효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발행 요청서 제출 필요하므로 그 전까지 계약 필요

필수양식 별도 양식 없음

참고사항

· SB로부터 승인된 DOE 여부를 확인해야 함(※ UNFCCC CDM 홈페이지에 공개됨)
· 검증 및 인증 대상 6.4조 사업의 분야와 검증 및 인증 분야(Sectoral scopes 
  for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일치 여부 확인 필요
· 검증 및 인증 대상 6.4조 사업의 사업등록/갱신 시 validation하지 않은
  DOE를 선정해야 함 
· 우리나라를 소재지로 하는 DOE는 한국품질재단(KFQ), 한국표준협회(KSA), 한
  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있음

DOE
계약시

확인사항

· DOE의 업무 범위(현장 검증 필수 여부, PRC 포함 여부)에 따른 비용을 고려
· 현장 검증 대상인 사업장 개수, 사업장의 위치, 모니터링 기간 및 사업 규모에 따른 비용을 고려
· Verification 기간 및 관련 일정에 대한 계약 내용 포함
· Verification 기간 동안 확보한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해당 자료의
  저작권이 사업참여자에게 있음을 명시함
· 해당 6.4조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Verification 실적 등

사업참여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계약을 통해 선정한 검증기관/DOE가 검증하는 과
정입니다. 검증기관/DOE는 제공받은 자료와 검증활동을 통해 얻은 추가 정보를 바탕으로  사
업의 이행, 모니터링 및 산정을 검증하고, 활동 표준 및 기타 준수해야 하는 규칙에 대해 만족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타당성평가 및 검증 표준에 따라 검증보고서/A6.4M-VCR-FORM을 
작성합니다. 사업참여자는 검증기관/DOE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최대한 협
조해야 합니다. 

6.4조 사업참여자는 작성된 모니터링보고서를 검증해 줄 DOE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
참여자는 SB로부터 승인된 DOE 중에서 선정 및 계약해야 하며,  준수해야 하는 여러 조건과 
기관별 상이한 비용과 소요기간 등을 확인하여 DOE를 선정해야 합니다.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DOE의 첫번째 Verification일 경우 현장 검증이 의무임
· 해당 사업의 Verification을 위해 실시한 현장 검증이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현장 검증이 의무임
· 해당 사업의 현장 검증을 실시한 마지막 Verification 이후 300,000tCO2-eq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또는 순 제거량을 달성한 경우에는 현장 검증이 의무임

참고. 현장 검증이 의무사항인 6.4조 사업 

참고. CDM DOE 국내 기관 

INFORMATION

CDM의 경우, UNFCCC CDM 홈페이지에 CDM 부문별 방법론과 해당 부문별 validation 가능
한 DOE와 verification 가능한 DOE를 목록화 및 제공하여 사업참여자가 계약 시 참고가능

참조 Validation 분야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분야

E-0025, KFQ 1-5, 9, 11, 13,15 1-5, 9, 11, 13, 15

E-0039, KSA 1-5, 9, 10, 13-15 1-5, 9, 10, 13-15

E-0056, KTR 1, 3-5, 11, 13 1, 3-5, 11, 13

PROCESS

사업참여자는 모니터링 보고서 등을 Verification할 DOE를 선정 및 계약함

사업참여자는 DOE에게 Verification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필요 시) ➊ CAR/CL/FAR 보완 요청 : DOE는 Verification하는 과정에서 시정조치 요구사항(CAR), 추가 해석 요구사항(CL), 향후 조치 요
구사항(FAR)에 대해 사업참여자에게 내용 요청

DOE는 “Article 6.4 validation and verification standard for projects”에 맞춰 Verification하고 해당 결과를 사업참여자에게 통보

DOE는 A6.4ERs의 수량을 인증한 후,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UNFCCC 홈페이지를 통해 발행 신청을 사무국에게 제출

(필요 시) ➋ CAR/CL 보완 : 사업참여자는 DOE가 요청한 CAR/CL에 대해 보완하고 보완된 모니터링 보고서를 DOE에게 다시 제출함. FAR
사항에 대해서는 PDD를 PRC 할 내용인 경우에는 모니터링 이후에 PRC 수행

① DOE 선정 및 계약  

② 자료 제공  

③ Verification 

④ A6.4ERs 발행 신청

사업
참여자

UNF
CCCDOE

01 DOE 선정 및 계약 
02 자료 제공

(필요 시) ➋ CAR/CL 보완 

02  verification
(필요 시) ➊ CAR/CL

/FAR 보완 요청

A6.4ERs
발행 신청

다음 단계로 이동

04

05

9291

- 출처 : UNFCCC CDM 홈페이지 > HOME > Governance > Validators and Verifiers 에서 확인 가능
- 총 30개 DOE 승인됨 (’24.1.16 기준)

- 총 15개의 부문 존재
- 에너지 산업,에너지 분배, 에너지 수요,  제조 산업, 화학 산업, 건설, 수송, 채광/광물 생산, 금속 생산,
  연료(고체, 석유 및 가스)의 비산 배출 등

CDM DOE 목록

CDM 부문

(6.4조) CAR
(6.4조) CL
(6.4조) FAR

Corrective Action Request 시정조치 요구사항

Clarification Request 추가 해석 요구사항

Forward Action Request

주요 
용어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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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축실적 발행 4. 감축실적 발행4.2 검증기관 선정 및 계약 4.3 검증  

※ 6.4조에만 해당

VVB, DOE selection and contract Verification



세부단계 발행요청서 제출

수행주체 DOE

기한 인증유효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발행 요청서 제출 필요

필수양식 발행 요청서 양식 계발 예정. 
(※ CDM의 경우, CDM-ISS-FORM 활용함)

첨부 서류
· 검증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기타 증빙문서
· DOE의 검증 및 인증 보고서
· (A6.4ERs 분배 시) 분배 비율 및 분배에 필요한 계정

세부단계 Substantive check(실제 평가)

수행주체 UNFCCC 사무국

기한 A6.4ERs 발행요청에 대한 완전성 검토 통과 이후 24일 이내

사업참여자는 DOE가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A6.4ERs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면, 이에 따른 수
수료 납부, UNFCCC 사무국의 완전성 평가, 실질점검에 따른 대응, 수수료 차액 정산을 단계
별로 수행해야합니다.   

PROCESS

PROCESS

DOE는 UNFCCC 웹사이트를 통해 사무국에 A6.4ERs 발행 요청서 제출

사무국은 수수료 규정에 따라 결정된 발행 수수료 납부 내역서 또는 발급 수수료 미납 확인서를 DOE에게 전달

사무국은 실제 평가 중에 일부 문제를 확인한 경우, 이메일을 통해 DOE(+사업참여자)에게 보완 및 추가 정보 제출을 요청 

DOE는 사업참여자에게 발행 수수료가 부과/미부과 확인 내용을 전달

DOE는 보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해야 하며, 마감일을 미준수할 경우 해당 발행 신청은 반려됨
(단, 마감일 미준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 제출시 연장 가능)

DOE는 UNFCCC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 지불 증명자료(예, 송금 확인증 등)을 제출해야 함

사무국은 실제 평가 결과를 UNFCCC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발행요청서는 SB가 접수한 것으로 간주
사무국은 UNFCCC 웹사이트에 발행수수료를 지불했거나 미지불한 모든 목록에 대해 발행 요청 처리 일정과 처리 상태를 공개해야 함

사무국은 A6.4ERs 발행 요청에 대해 SB가 접수하였음을 사업참여자, DOE, 유치국 및 기타 참가국의 DNA에 통보사무국은 완전성 검사 중에 편집상에 일부 문제를 확인한 경우, 이메일을 통해 DOE(+사업참여자)에게 보완 및 추가 정보 제출을 요청 

사무국은 SB가이드에 따라 발행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요약노트를 작성하여 SB에 송부해야 함
DOE는 보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해야하며, 마감일을 미준수할 경우 해당 발행 신청은 반려됨
(단, 마감일 미준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 제출시 연장 가능)

유치국 및 기타 참가국, SB의 위원 또는 대체 위원은 UNFCCC 홈페이지를 통해 검토 요청서를 제출하고, 발행요청서가 공표된 날로부터 
28일 이내 발행요청을 검토할 수 있음->유치국 및 기타 참가국, SB의 위원 또는 대체 위원은 UNFCCC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행요청서가 
공표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발행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사무국은 완전성 검토 결과가 통과되었을 경우, SB 가이드에 따라 21일 이내에 발행 요청에 대한 실제 평가 실시

사무국은 DOE에게 완전성 검토 결과(완전성 검사 통과/미통과)를  통보함. 이 때 완전성 검사를 미통과한 경우, 사무국은 미통과 사유와 함
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DOE는 통지 후 28일 이내 혹은 그 이후에 수정된 문서와 함께 발행요청서 제출 가능(단, 28일 이후 제출시 재제
출은 새로운 발행 요청서 제출로 처리됨), 또한 사무국은 완전성 검토 결과를 UNFCCC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

사업참여자는 발행 수수료 명세서를 DOE에게 발급한 후, 1년 이내에 사업 고유 참조번호를 사용하여 계좌이체 형태로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사무국은 DOE와 사업참여자에게 실제 평가 결과(완전성 검사 통과/미통과)를  통보함. 이 때 완전성 검사를 미통과한 경우, 사무국은 미통과 사유
와 함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DOE는 통지 후 28일 이내 혹은 그 이후에 수정된 문서와 함께 재제출 가능
(단, 28일 이후 제출시 재제출은 새로운 제출로 처리됨)

01 발행요청서 제출

02-1 수수료 납부/미납 내역서 전달

04-2 실제 평가 의견 보완 요청

02-2 수수료 확인서 전달

04-3 검토의견에 따라 보완

02-4 수수료 지불 증명자료 제출

04-5 실제 평가 결과 공개
02-5 발행 요청 목록 공개

05-1 발행접수 요청 통보03-1 완전성 검토 의견 보완 요청

05-2 발행요청서 요약 노트 송부
03-2 검토의견에 따라 보완

06 발행요청 검토

04-1 Substantive check(실제 평가)

03-3 완전성 검토 결과 통보

※ 06 발행요청 검토 단계 다음 페이지에 계속 

02-3 발행 수수료 지급/명세서 발행

04-4 실제 평가 결과 통보

사업
참여자

사업
참여자UNF

CCC

UNF
CCC

DOE

DOE DNA

SB

02-3 발행 수수료 지급
/명세서 발행

05-1 발행 요청 접수 통보

04-5
실제 평가 결과 공개

04-3 검토의견에 따라 보완

05-3 발행요청서 검토

05-1 발행 요청 접수 통보

05-3 발행요청서 검토

05-2 발행요청서 요약 노트 송부

05-4 발행요청서 요약 노트 송부

04-2 실제 평가 의견 보완 요청
04-4 실제 평가 결과 통보
05-1 발행 요청  접수 통보

02-5 발행 요청 목록 공개
04-1 substantive check(실제 평가)

02-3 발행 수수료 지급
/명세서 발행

02-1 수수료 납부/미납 내역서 전달
02-4 수수료 지불 증명자료 제출
03-1  완전성 검토 의견 보완 요청
03-3 완전성 검토 결과 통보

01 발급요청서 제출
03-2 검토의견에 따라 보완

02-2  수수료 확인서 전달
※ 이어서 진행

4. 감축실적 발행 4. 감축실적 발행
04 파리협정 6조 사업 추진절차

9493

- 사업 이름 전에 숫자로 명시됨
- (예) Project 10542 : 8.6MW PV Bundling CDM Project 에서 숫자 “ 10542”를 말함

사업 고유
참조번호

참고
사항

4.4 발행요청 4.5 발행요청 실질점검 Substantive checkRequest for issuance 



사업참여자는 A6.4ERs 발행에 대해 유치국 및 참가국, SB의 위원 또는 대체 위원의 검토 의
견에 대해 28일 이내에 대응해야 하며, 1차례 유선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사업참여자 및 DOE
가 제출한 대응 의견은 전문가 검토팀에 의해 평가되며, 평가보고서가 작성됩니다. 최종적으
로 SB 승인에 의해 A6.4ERs이 발행될 경우, 최초 발행요청 시 A6.4ERs의 양과 차이가 있을 
때 사업참여자는 수수료 차액을 정산합니다.

국외 감축실적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감축실적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참여자는 관장기관의 장에게 
국제감축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참여
자는 사업의 일반개요와 감축실적 취득일 및 취득량을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단위로 신
고하여야 합니다. 취득신고의 법정기한은 없지만 국제감축실적 취득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는 전자적 방식(국제감축등록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제감
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국제감축실적 취득 신고서 양식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PROCESS

사무국은 사업참여자와 DOE에게 유치국 및 기타 참가국, SB의 위원 또는 대체 위원이 발급요청서에 대한 검토 요청한 사항을 통보

사무국은 UNFCCC 웹사이트에 "검토 중"으로 표시하고 각 검토 요청 내용을 익명으로 공개

사무국은 전문가 검토팀을 구성

전문가 검토팀은 발행요청 검토 당사자가 검토 요청한 사유와 6.4조 메커니즘 규칙 및 요건에서 DOE와 사업참여자의 대응내용에 대한 평
가를 실시하고, 검토 개시 후 14일 이내 결정안(A6.4ERs 발행 또는 반려)을 포함한 평가보고서를 작성

전문가 검토팀은 사무국을 통해 평가보고서를 감독기구에 제출

사무국은 SB에게 사업참여자 및 DOE의 대응 내용, 모니터링 보고서 수정본, 관련 증빙자료, 검증 및 인증보고서 등을 제출

SB는 회의를 통해 전문가 검토단이 작성한 평가보고서와 사무국이 작성한 요약노트를 참고하여
➊ A6.4ERs 발행 ➋ 반려 중 1개의 의견으로 최종 결정

사무국은 사업참여자와 메커니즘 레지스트리 관리자에게 SB의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UNFCCC 홈페이지에 현황 업데이트

메커니즘 레지스트리는 사업참여자의 계정에 A6.4ERs 발행 (단, 추가 수수료 지불 완료 및 배분 비율 변경 요청 검토 요청 완료된 이후에 가능) 

SB는 메커니즘 레지스트리 관리자에게 최종 결정된 A6.4ERs 수량을 메커니즘 레지스트리의 Pending 계정으로 발행하도록 지시

DOE와 사업참여자는 검토 요청 통보된 문제에 대해 통보일로부터 28일 이내에 2가지 중 선택함 ➊ 의견을 반영하여 모니터링 보고서, 해당 문서
(예, 스프레드시트), 검증 및 인증 보고서 등을 수정 ➋ 서면으로 모니터링 보고서, 해당 문서, 검증 및 인증보고서에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 이 때 DOE와 사업참여자는 의견에 대해 사무국 전용 이메일 주소를 통해 1차례 유선으로 답변할 수 있음 

06-1 발행요청 검토 통보

06-2 발행 요청 검토 익명 공개

06-3 전문가 검토팀 구성

06-5 평가보고서 작성

06-6 평가보고서 제출

06-7 관련 자료 제출

06-8 최종 결정

06-10 (A6.4ERs 발행 결정) SB 지시사항 통보

06-11 (A6.4ERs 발행 결정) A6.4ERs 발행

06-9 (A6.4ERs 발행 결정) A6.4ERs 임시 발행

06-4 발행 요청 검토 대응

사업
참여자

UNF
CCC

메커니즘
레지스트리

DOE

전문가
검토팀

SB

06-10
SB 지시사항 
통보

06-3 전문가 검토팀 구성

06-7 관련 자료 제출

06-1 발행요청 검토 통보

06-1 발행요청 검토 통보
06-10 SB 지시사항 통보

06-4 발행 요청 검토 대응

06-4 발행 요청 검토 대응

06-11 A6.4ERs 발행

06-9 (A6.4ERs 발행 결정)
A6.4ERs 임시 발행

06-8 최종 결정

06-5
평가보고서 작성

06-2
발행요청 검토 익명 공개

08-6
평가보고서 제출

INFORMATION

INFORMATION

국외에서 우리나라가 수행하는 파리협정 6.2조를 통하지 않고, 감축사업을 추진 및 감축실적을 확
보 후 국내 이전 없이 해외 탄소시장 등에서 직접 매매를 할 경우는 국내 취득 신고 적용 대상 아님

국제감축등록부시스템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구축 중
※국제감축등록부는 「파리협정」 제6조 및 같은 협정에 대한 당사국회의 결정문에 따라 구축된 보고플랫폼과 상호 연계 가능

수행주체 감축실적을 취득한 사업참여자

기한 취득 후 즉시 신고

주요내용
· 사업개요 정보(사업명, 사업참여자명)
· 사업정보(사업대상국, 등록 고유번호, 사업등록일, 인증유효기간, 모니터링 기간)
· 감축실적정보(국제감축실적 취득일, 국제감축실적 취득량)

필수양식

· 별지 제5호 서식(국제감축실적 취득 신고서)
· 감축실적배분서
· 사업참여자가 작성한 모니터링보고서
·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 개별사업에서 취득자가 다수일 경우 감축실적에 대한 배분서류 제출 필요
· 국제감축사업 사업계획서와 사업참여자 간 감축량 배분이 동일한 경우 배분량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출 불필요
· 취득신고에 대한 법정기한은 없지만 즉시 신고 필요
· 취득신고서 제출 시 검증보고서 및 모니터링보고서 등의 제반서류 첨부 필요
· 사업대표자 명의로 신고 필요
· 정부가 사업참여자인 경우 감축실적에 대한 취득신고 불필요
· 서류작성시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에 제시된 최신 양식 사용
· ITMO에 한하여 감축실적 취득신고가 가능하며, Non-ITMO에 대해서는 신고 불필요

주의사항

PROCESS

① 거래신고

① 거래신고 : 사업참여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거래신고서 작성 후 전자적방식을 통해 제출

사업 참여자 관장기관의 장

5.1.1 취득신고
Acquisition
Report

4. 감축실적 발행 5. 감축실적 이전/활용 5.1 감축실적 취득신고

9695

- 사무국이 전문가 Pool에서 선발된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며 팀원 중 1명이 단장으로 선임
- 전문가 검토팀은 검토 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
- 단장은 사무국과의 모든 소통과 평가 보고서 전달에 책임짐

- 평가보고서의 제안된 결정안이 반려라면
  ① 결정안의 근거 
  ② 해당되는 6.4조 메커니즘 규칙 및 요건
  ③ 해당되는 6.4조 메커니즘 규칙 및 요건의 해석이 포함됨

전문가 검토팀 평가보고서(반려) 포함 내용 국제감축등록부

국제감축등록부 계정

국제감축사업 방법론, 국제감축사업 등록 및 국제감축실적 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지속
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적 방식의 시스템

국제감축실적을 취득한 사업참여자는 국제감축등록부에 사업 및
실적을 등록할 경우 계정이 자동으로 생성

주요 
용어

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을 1국제감축실적
(ITMO)으로 환산

취득신고에 따른 별도의 행정비용 없음

참고
사항

참고
사항

04 파리협정 6조의 추진절차 04 파리협정 6조의 추진절차

4.6 발행요청 검토 Review of request for issuance Acquisition Report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신청된 감축실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상여부를 검토합니다. 검토결과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시 국제감축등록부에 해당 실적을 등록하며, 해당 사업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국제감축실적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감축실적에 대한 거래, 이전, 처분 등의 행위 발생시 국제감축실
적 고유번호를 기준으로 이력관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5.1.2 검토,
국제감축등록부 
등록, 이력관리
Review, 
Registration, 
Tracking

INFORMATION

상쇄등록부시스템의 경우 인증완료된 인증실적은 1tCO2-eq단위별로 고유한 인증번호를 부여하
여 이력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수행주체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기한 취득신고 후 관장기관 자체일정에 따라 진행

주요내용

· 신청된 감축실적에 대한 이상여부 확인
  (감축실적 발행량, 사업참여자, 배분비율, 검증보고서, 모니터링보고서 등)
· 국제감축등록부에 감축실적 등록 및 고유번호 발행
· 감축실적 거래, 이전, 처분 등의 이력관리 추진

필수양식 · 해당 없음

· 검증보고서, 모니터링보고서 등 감축실적 발행량이 기재된 문서 간 감축실적의 일치 여부 확인
· 고유번호 부여 방식에 따라 국제감축실적 고유번호 부여 필요
· 국제감축실적 이력관리시 가용성과 기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제감축등록부 관리 필요

① 외부사업 인증기호 : 고정된 기호 (I : Issued – 발행을 의미함)
② 발급년도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발급년도 (4자리로 기록)
③ 감축량 발생기간 : 감축실적 발생기간(년, 월 순으로 12자리로 기록)
④ 외부사업 접수번호 : '외부사업고유번호' 중 수행국가, 사업 분류, 외부사업 등록고유번호 기록
⑤ 해외 감축제도 기호 : 해외 감축제도의 기호를 기록 (예: 청정개발체제사업 → CDM)
⑥ 실적 단위별 번호 :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량 당 부여되는 번호
⑦ 상쇄배출권 전환 기한 : 상쇄배출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종료년도 기록

주의사항

PROCESS

② 감축실적 등록① 감축실적 검토 ③ 고유번호 부여
④ 감축실적 이력관리

관장기관의 장 국제감축 등록부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참고. 국제감축실적 취득 신고서 양식

관장기관의 장은 사업참여자로부터 신청된 감축실적에 대한 이상여부 확인
관장기관의 장은 검토 완료된 사업의 감축실적을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
관장기관의 장은 등록된 감축실적의 고유번호 부여
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등록부를 활용하여 이력관리 추진

① 감축실적 검토

I

① ② ③ ④ ⑤ ⑥ ⑦

YYYY YYYYMMYYYYMM KR-XX-XXXXXX CDM XX,XXX,XXX KCUXX

② 감축실적 등록
③ 고유번호 부여
④ 감축실적 이력관리

5. 감축실적 이전/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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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감축실적 고유번호
가용성
기밀성

감축실적의 검토완료 이후 국제감축실적의 사업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고유번호

국제감축등록부를 운영하기 위한 서버와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이용을 통칭하는 것

공개 자료를 제외하고 국제감축사업과 관련하여 비공개 자료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주요 
용어

국제감축사업 고시를 확인 후 가장 최신
의 고시에 포함된 서식 활용 필요

참고
사항

04 파리협정 6조의 추진절차

5.1 감축실적 취득신고 Acquisition Report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기한 거래 후 즉시 신고

주요내용

· 거래 정보(국제감축실적 취득일, 국제감축실적 거래일, 거래 구분, 거래 수량, 총 거래가격, 단가)
· 거래자 정보(사업참여자명, 사업참여자 등록번호, 계정 대표자명, 연락처)
·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국제감축실적 거래 계약서
· 그 밖에 거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필수양식 · 별지 제6호 서식(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
· 양도인과 양수인의 국제감축실적 거래 합의 공증 서류

국제감축실적을 거래한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거래 정보(국제감축실적 취득일, 국제감축실적 
거래일, 거래 구분, 거래 수량, 가격)와 거래자 정보(사업참여자명, 사업참여자 등록번호, 계정 
대표자명, 연락처)가 포함된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양도인과 양수인의 국제감축실적 거래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공증서류(예. 거래계
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감축실적 거래신고는 전자적 방식(국제감축등록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제감
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 양식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 양도자의 경우 국제감축실적 취득일 표기 필요
· 양도자, 양수자 모두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 작성 필요
· 거래신고에 대한 법정기한은 없지만 즉시 신고 필요
· 거래신고서 제출 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국제감축실적 거래에 대한 합의 서류 첨부 필요
· 사업대표자 명의로 신고 필요
· 서류작성시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에 제시된 
  최신 양식 사용

주의사항

사업참여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거래신고서 작성 후 전자적방식을 통해 제출① 거래신고

PROCESS

① 거래신고사업 참여자 환경부 장관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6호 서식
참고.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 양식5.2.1 거래신고

(양도/양수) 
Trading Reportg

5.2 감축실적 거래5. 감축실적 이전/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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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감축실적은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
환산한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은 1국제감축실적으로, 이는 국제감축실적 거래의 최소 단위로 적용
국제감축실적 거래계약서의 경우 국제감축협의체 또는 협정 6.4조에 따른 감독기구에서 정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거래
의사 또는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자료로 대체 가능

참고
사항

국제감축사업 고시를 확인 후 가장 최신의
고시에 포함된 서식 활용 필요

참고
사항

04 파리협정 6조의 추진절차

Trading Report



수행주체 환경부장관

기한 거래신고 후 즉시 진행

주요내용 · 국제감축등록부에 보유계정을 등록한 자인지 여부(계정번호, 소유주, 계정유형)
· 양수인과 양도인 간 국제감축실적 거래의 합의 성립 여부

필수양식 · 해당 없음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기한 법정 기한은 없으나 즉시 신청 필요

주요내용

· 사업개요 정보 (사업명, 사업참여자명)
· 사업정보 (사업대상국, 등록 고유번호, 사업등록일, 인증유효기간, 모니터링 기간)
· 감축실적 정보 (국제감축실적 취득일, 국제감축실적 취득량, 국제감축실적 이전량)
· 이전 목적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 상쇄배출권 전환, 국제적 감축목적, 기타)

필수양식

· 별지 제7호 서식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승인 신청서)
·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경우 필요 문서
  - 유치국의 국제감축실적 이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 동의 확인 문서
  - 유치국의 상응조정 실시 확약서 등 상응조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파리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경우 필요 문서
  - 6.4조 감독기구(SB)로부터 발행된 국제감축실적 보유 현황 및 소유권 증빙서류

환경부장관은 신청된 국제감축실적 거래신고서 관련하여 보유계정 등록 여부, 양수인과 양도
인 간 거래 합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검토결과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시 국제
감축등록부에서 신고된 국제감축실적의 수량을 양도인의 보유계정에서 양수인의 보유계정으
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업참여자(양도인, 양수인)는 국제감축사업 실적을 거래하기 위하여 국제감축등록부에 
반드시 계정을 생성하여야 합니다. 사용목적에 따라 발행계정, 보유계정, 취소계정, 정부 보
유계정, 처분계정으로 구분됩니다. 거래에 활용되는 보유계정은 사업참여자별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감축실적을 보유하기 위한 계정입니다.

사업참여자는 국제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내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 승인신청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국내로 최초 이전하는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
(해외로 이전하거나 최초 이전이 아닌 국내이전의 경우)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6.2조와 6.4
조에 따라 요구되는 첨부자료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므로 사업참여자는 감축사업 성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 승인신청은 전자적 방식(국제감축등록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별지 제7
호 서식의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 승인신청서 양식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 보유계정에 등록된 사업참여자 정보와 실제 계약서에 기록된 사업참여자 정보의 일치성 확인 필요
· 사업참여자는 보유계정의 정보가 변경될 시 수시로 현행화 작업 필요
· 양도인의 보유계정에 국제감축실적이 존재하는지 확인 필요
· 반드시 감축실적을 양도 받는 사업참여자도 국제감축등록부에 보유계정 생성 필요
· 양도인과 양수인이 거래신고 당시 제출한 거래 합의 공증서류(예. 계약서) 검토 필요
· 계정 간 이전되는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속적인 이력관리 필요

· 이전신청에 대한 법정기한은 없지만 즉시 신청 필요
· 이전 신청서 제출 시 협정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 첨부 필요
·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경우 유치국과의 협의에 따라 발행된 문서 필요
· 파리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경우 6.4조 감독기구(SB)로부터 발행된 증빙문서 필요
· 서류작성시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에 제시된 최신 양식 사용

주의사항

주의사항

PROCESS

PROCESS

사업
참여자

사업
참여자

국제감축
등록부환경부장관

관장기관의 
장

환경부
장관

01 거래신고 검토

01 이전신청 02 이전신청

02 계정 이전 03 감축실적 이력관리

환경부장관은 사업참여자로부터 신청된 거래신고에 대한 확인사항 검토

사업참여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승인 신청서 작성 후 전자적방식을 통해 제출 
(국내로 이전된 이력이 없는 국제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

사업참여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승인 신청서 작성 후 전자적방식을 통해 제출 
(국제감축실적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①외의 사유로 국내로 이전)

환경부장관은 검토 완료 후 거래신고된 감축실적을 양도인/양수인 보유계정 간 이전
환경부장관은 국제감축등록부를 활용하여 이력관리 추진

① 거래신고 검토

① 이전신청

② 계정 이전

② 이전신청 

③ 감축실적 이력관리

INFORMATION

국제감축등록부에서 이용되는 계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발행계정 : 국제감축실적을 최초로 발행하는 계정으로서 국제감축사업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
보유계정 : 정부 및 사업참여자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
취소계정 : 국제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은 후 취소된 국제감축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
정부보유계정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국제감축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
처분계정 : 정부가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사용한 국제감축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

Case1 : 국내 최초 이전 Case2 : 국내 이전 / 국외 이전

5.2.2 검토,
국제감축등록부
계정 이전 

5.3.1 이전신청 

Review,
IMRS Account
Transfer

Transfer 
Application

5. 감축실적 이전/활용 5. 감축실적 이전/활용

102101

감축실적 고유번호를
기준으로 계정 간 이전

참고
사항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승인 신청서 작
성시 ‘최초 국내 이전’, ‘해외 이전’, ‘최
초 이전이 아닌 국내 이전’을 체크함

국제감축실적 이전 목적 작성시
기타 목적의 경우 사유 작성 필요

참고
사항

계정 국내이전

국외이전

상응조정

국제감축사업 실적을 국제감축등록부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및 사업참여
자의 명의로 개설되는 가상의 공간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외에서 수행된 국제감축 사업에서 발행된
국제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것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외로 이전되거나, 국내로 이전된 국제감축실적을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로 이전하는 것
당사국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적 접근법을 통해 발생한 감축결과물이 당사국 간에 
이전되는 과정에서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산정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주요 
용어

주요 
용어

사업참여자는 발행, 보유, 취소 등 각각의 계정을 하나씩 모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업 등록, 취
득 신고 등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발행, 취소, 보유 등의  계정이 자동으로 생성됨

계정생성

04 파리협정 6조의 추진절차 04 파리협정 6조의 추진절차

5.2 감축실적 거래 5.3 감축실적 국내외 이전Trading Report Transfer Application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이전신청 관련하여 국제감축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야 합니다. 국제감축심의회에서는 유치국의 국제감축실적 이전 동의 여부, 유치국의 중장기 감축
목표 달성 활용 동의 여부, 유치국의 상응조정 실시 확약 여부, 감독기구(SB)에서 발행한 국제감
축실적 보유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합니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국제감축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중 정
부보유계정으로 이전된 감축실적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
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국제감축실적은 국제감축등록부의 처분계정으로 이전됩니다.

INFORMATION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국제감축실적(ITMO)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NDC 달
성에 기 사용된 감축실적은 처분계정으로 이전되어 소멸됩니다.

수행주체 환경부장관, 관장기관의 장, 국제감축심의회

기한 법정기한은 없으나 즉시 진행

주요내용
·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승인 심의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활용을 위한 정부보유 계정으로의 이전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사용된 감축실적에 대한 처분계정으로의 이전

필수양식 · 해당 없음

PROCESS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참고.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승인 신청서 양식

환경부장관은 신청된 실적이전 신청 관련하여 국제감축심의회에 심의 요청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 승인 여부에 대한 심의 수행
국제감축심의회는 승인여부 결정 후 환경부장관에게 심의결과 통보
환경부장관은 사업참여자에게 심의결과 통보
환경부장관은 심의 완료 후 이전신청된 감축실적을 정부보유계정으로 이전
환경부장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감축실적을 처분계정으로 이전
환경부장관은 국제감축등록부를 활용하여 이력관리 추진

① 심의요청
② 심의
③ 결과통보
④ 결과통보
⑤ 계정이전
⑥ 실적처분
⑦ 감축실적 이력관리

국제감축
심의회

국제감축
등록부환경부장관

01 심의요청 

03 결과통보

02 심의

05 계정 이전
06 실적 처분

04 결과통보

감축실적 이력관리
07

Case1 : 국내 이전 / 국외 이전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목적

사업 참여자

5.3.2 심의,
이전 및 처분
Certification, Transfer 
and Retirement

5. 감축실적 이전/활용

104103

국제감축심의회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두는 심의기구

국제감축실적의 처분계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사용한 국제감축실적을 관리
하기 위한 계정으로 사용
타목적의 사용(상쇄배출권 전환, 국제적 감축목적 등)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 없음
국제감축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분야 전문가 활용 가능

주요 
용어

참고
사항

국제감축사업 고시를 확인 후 가장 최신
의 고시에 포함된 서식 활용 필요

참고
사항

04 파리협정 6조의 추진절차

5.3 감축실적 국내외 이전 Transfer Application



PROCESS

부문기관의 장/환경부장관은 신청된 실적이전 신청 관련하여 국제감축심의회에 심의 요청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 승인 여부에 대한 심의 수행

국제감축심의회는 승인여부 결정 후 부문기관의 장/환경부장관에게 심의결과 통보

부문기관의 장/환경부장관은 사업참여자에게 심의결과 통보

부문기관의 장/환경부장관은 심의 완료된 감축실적을 사업참여자의 보유계정으로 이전

부문기관의 장/환경부장관은 감축실적 이전 목적을 위해 감축실적을 취소계정으로 이전

부문기관의 장/환경부장관은 국제감축등록부를 활용하여 이력관리 추진

① 심의요청

② 심의

③ 결과통보

④ 결과통보

⑤ 계정이전

⑥ 실적처분

⑦ 감축실적 이력관리

국제감축
심의회

국제감축
등록부

부문기관의장
/환경부장관

01 심의요청 

03 결과통보

02 심의

05 계정 이전
06 실적 처분

04 결과통보

감축실적 이력관리
07

Case2 : 국내 최초 이전 / 국내 이전 / 국외 이전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이외 목적

사업 참여자

※국내 최초 이전 : 부문기관의 장, 국내 이전/국외 이전 : 환경부장관

참고. 국제감축등록부 계정 체계

국외 
Registry

실적 이전

실적 이전거래시 거래시 실적 이전 실적 이전

실적 이전 실적 이전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전 신청서에 명확한 이전 목적 선택 필요
· 계정 간 이전되는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속적인 이력관리 필요

주의사항

발행계정

International Registry Mechanism Registry

사업참여자A

Step 1.
국제감축실적 발행

Step 2.
국제감축실적 취득

Step 4.
국제감축실적
국외 이전

Step 3.
국제감축실적 거래, 
국내 이전

사업참여자B 정부

보유계정

취소계정 처분계정

보유계정 보유계정 정부보유계정

국제감축등록부

취소계정

NDC 달
성

5. 감축실적 이전/활용

106105

04 파리협정 6조의 추진절차

5.3 감축실적 국내외 이전 Transfer Application



107 1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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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용어 정리
Annex I.

연
번

용어
용어설명

국문 영문

1 간접배출 Indirect 
Emissions

관리업체가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
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

2 감축실적 Credit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활동을 새로운 기술 등을 도입하여 줄이거나, 온실
가스 흡수원인 나무를 심는 등 그 결과물로 발생하는 ‘감축량’을 산정하여 
특정 단위(주로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의 실적으로 발급하는 것

3 검증 Verification
사업수행자가 작성한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가 관련 기준에 맞
게 작성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
립적이며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

4 검증기관 VVB, Validation/
Verification Body

협정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관련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업무를 수행할 역
량을 갖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ISO14065인증기관
나.UNFCCC지정기관
다.「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40조에따라환
경부장관이지정한외부사업의검증업무를수행하는기관
라.국제감축협의체에서지정한기관 

5 격년 투명성 보고서
BTR,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①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②NDC 진전 추적 정보, ③적응 관련 
정보,④지원제공정보,⑤지원수혜정보로구성되어있으며,해당국가가희망
할경우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는매년개별적으로제출가능

6 계정 -

국제감축사업 실적을 국제감축등록부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
기관의 장 및 사업수행자의 명의로 개설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하며,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발행계정, 보유계정, 취소계정, 정부 보유계정, 처분계정
으로 구분

7 고정연소 Stationary 
combustion

연료의 의도적인 연소로부터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열 생산을 위해 화석
연료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연소설비(보일러 등)로부터 발생

8 공동이행제도 JI, Joint 
Implementation

교토의정서 제 6조에 규정된 제도로써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9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사
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여, 개도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

10 공통사회경제경로
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IPCC가 발간한 6차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각 국의 기후변화 예측모델
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행 여부 등에 따라 미래 
상회경제 구조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고려한 시나리오

11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온실가스배출통계 방법론,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등 과학기술적 측면권고

12 교토메커니즘 Kyoto Mechanism

대부분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국내적 수단에
만 의존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경제적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분
석,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성(또는 신축성) 원리가 도입된 교토메카니
즘을 고안.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제도 및 배출권거래제도가 이에 속함

13 교토의정서 KP, Kyoto Protocol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
되고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된, 지구온난화의 규제와 방지를 위한 기
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은 의정서

연
번

용어
용어설명

국문 영문

14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

CMP,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

교토의정서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당사국총회

15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NIR, National 
Inventory Report 국가의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작성한 보고서

16 국가결정기여
NDC, Natioanlly 

Determined 
Contribution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목표 달성을 위해 각 국이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
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17 국가승인기구
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ies

6.4조 사업 승인 기구로 국가별로 존재

18 국내 이전 - 협정 제6조에 따라 국외에서 수행된 국제감축사업에서 발행된 국제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것

19 국내기업 등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 「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한 기업ㆍ비영리법인ㆍ그 밖의 법인을 
말하며,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를 포함

20 국외 이전 -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외로 이전되거나, 국내로 이전된 국제감축실적을 거
래 등을 통하여 국외로 이전하는 것

21 국제감축 구매사업 -
국외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협정 제6조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
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국제감축실
적을 구매하는 사업

22 국제감축 투자사업 -
국외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협정 제6조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
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에 투자하여 국제감축실
적을 확보하는 사업

23 국제감축 지원사업 -
국외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협정 제6조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
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에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하는 사업

24 국제감축등록부 -
영 제35조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방법론, 국제감축사업 등록 및 국제감축
실적 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
적 방식의 시스템

25 국제감축사업 International GHG 
Mitigation Project

법 제35조제1항 및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온실
가스 감축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으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협정제6.2조에따라외국정부와공동으로국제감축사업을수행하기위하
여해당외국정부와체결한협정(협정의부속문서를포함한다.이하”기후변화
협력협정”이라한다)또는협정에준하는정부간약정에따라승인된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협정제6.2조에따른국제감축사업”이라한다)
나.협정제6.4조에따라설립된감독기구로부터온실가스감축실적을발급받
기위한사업으로승인된온실가스감축사업(이하”협정제6.4조에따른국제감
축사업”이라한다)
다.그밖에협정에따라온실가스감축실적을얻기위하여행하는기술지원,투
자및구매등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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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제감축사업의 
사업수행자 -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려 하는 자로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

을 받은 자

27 국제감축사업협의체 -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수행 방법의 승인, 국제감축사업의 
등록 및 국제감축실적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협
력 협정 또는 협정에 준하는 정부간 약정에 따라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구성
하는 협의체

28 국제감축실적 - 국제감축사업을 통하여 협정 제6조에 따른 측정ㆍ보고ㆍ검증 방법상 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온실가스 감축량, 흡수량 및 제거량

29 국제감축심의회 - 영 제33조에 따라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두는 심의기구

30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유엔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국제 항공 운송
의 연결성, 효율성,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표준과 권고를 제정

31 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국제표준을 개발 및 통일하는 단체 중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제기구

32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CORSIA,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하여 이를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

33 규제적 탄소시장 CCM, Compliance 
Carbon Market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배출
권 혹은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시장. 대한민국의 경우 K-ETS 운영 중

34 기술전문가 검토 TER, Technical 
Expert Review 제출된 격년투명성보고서에 기재된 정보에 대한 기술 전문가 검증

35 기술집행위원회
TEC,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기후기술 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논의하는 부속기구

36 기후금융 Climate Finance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융.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사용
되거나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고 변화를 완화시키고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

37 기후변화 Climate Change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
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

38 기후변화 시나리오 Climate Change 
Scenarios

온실가스, 에어로졸, 토지이용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복사강
제력 변화를 지구시스템 모델에 적용하여 산출한 미래 기후 전망정보(기
온, 강수량, 바람, 습도 등)

39 기후변화 완화 Mitigation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이 되는 인간활동에 의한 지구온난화 현상을 저감시
키는 것으로, 지구온난화를 유발시키는 온실가스 발생원을 감소시키거나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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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기후변화 적응 Adaptation 이미 발생했거나 혹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부
정적 영향에 대한 조정 과정을 의미

41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제공

42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COP, Conference 
of Parties

기후변화협약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사국들이 협약의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년에 1회 개최

43 기후위기 Climate Crisis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
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

44 기후위기 적응 Climate Crisis 
Adaptation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
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
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
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

45 기후정의 Climate Justice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
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
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
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ㆍ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

46 녹색경제 Green Economy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
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

47 녹색기술 Green 
Technology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
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
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
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
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
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48 녹색산업 Green Industry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
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

49 녹색성장 Green Growth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
는 성장

50 당사국 Party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비준한 국가

51 대표농도경로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IPCC 5차 평가보고서(2013)에서는 인간 활동이 대기에 미치는 복사
량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정하였다. 하나의 대표적인 복사강제력에 대
해 사회･경제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표
(Representative)'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의 시
간에 따른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 ’경로(Pathways)'라는 의미를 포함

52 등록부 Registry 온실가스 감축사업, 사업을 통해 발행되는 감축량, 사업기간, 방법론 등 
일련의 정보를 추적 및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가이드라인 용어 정리
Annex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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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모니터링 Monitoring 사업수행자가 국제감축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 또는 흡수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

54 발행계정 - 국제감축실적을 최초로 발행하는 계정으로서 국제감축사업별로 독립된 하
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

55 방법론 Methodology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또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
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

56 배출권 Emission 
Reduction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57 배출권거래제 ET, Emision 
Trading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된 제도로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 쿼터를 부여한 후, 동 쿼터를 초과한 경우 배출권을 구매하고, 미달하
는 경우 잉여분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

58 배출시나리오에 
관한 특별보고서

SRES, 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s

IPCC 3차 평가보고서(2001)에 사용된 미래 배출 시나리오로 예상되는 이
산화탄소 배출양에 따라 A1B, A2, B1 등 6개의 시나리오가 있음

59 배출전망치 BAU, Business as 
Usual

감축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전망
치

60 보유계정 - 정부 및 사업수행자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

61 부문별 관장기관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문별 중앙행정기관
가.농림축산식품부:농업ㆍ축산ㆍ식품분야
나.산업통상자원부:산업ㆍ발전(發電)분야
다.환경부:폐기물분야
라.국토교통부:건물ㆍ교통(해운ㆍ항만은제외한다)ㆍ건설분야
마.해양수산부: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분야
바.산림청:임업분야

62 사업계획서
PDD, Project 

Design 
Document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시 사업에 대한 개요, 사업시작일, 인증유효기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 예상 감축량, 모니터링 계획 등이 반영된 문서

63 사업유치국 Host Country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추진되어 직접적인 감축 효과가 발생하는 국가

64 순배출량 Net Emissions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배출량

65 시장/비시장 
메커니즘

Market/
Non-Market 
Mechanism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이라고 알려져 있는 파리협정 제6조에 포함되어 있
는 시장기반 접근법(파리협정 제6.2조, 제6.4조) 및 비시장 접근법(파리협
정 제6.8조)로 구성됨

66 신재생에너지
New and 

Renewable 
Energy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
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67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
도

연
번

용어
용어설명

국문 영문

68 에너지 전환 Energy 
Transition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
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
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ㆍ안전성ㆍ에너지안보ㆍ지
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

69 온실가스 Greenhouse Gas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70 온실가스 감축 Greenhouse Gas 
Reduction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
수하는 모든 활동

71 온실가스 배출 Greenhouse Gas 
Emission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
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
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

72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

Greenhouse Gas 
Removal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
스가 제거되는 것

73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년 5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INC회의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동의한 협약

74 이동연소 Mobile 
combustion

수송용 내연기관에서 연료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의미하며, 
수송용 내연기관은 자동차, 기차, 선박, 항공기 등 수송차량에서 자체 소
비를 목적으로 동력이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의미

75 이산화탄소상당량톤 tCO2-eq
이산화탄소 1톤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기타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
소 1톤에 상당하는 양

76 이행부속기구
SBI,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국가보고서 제출, 재정기술지원 등 협약 이행 측면 권고

77 인증실적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DM 사업 또는 PoA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CDM 규칙 및 요건에 따
라 발행된 감축실적

78 인증유효기간 Crediting Period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후 감축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79 자발적 탄소시장 VCM, Voluntary 
Carbon Market

기업이 홍보, ESG 경영 달성 등 자발적 목적을 위해 배출권 혹은 감축실
적을 거래하는 시장. 대표적으로 VCS, GS 등 제도에서 운영 중

80 자연기반해법 NBS, Nature 
Based Solution

자연 또는 변형된 육상, 수상, 연안, 해양 생태계를 보호(protect), 보전
(conserve), 복원(restore),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관리(sustainably use 
and manage)하는 행동

81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LEDS, Long-
term low 

GHG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목표 달성을 위해 각 국이 설정한 발전 원칙 또는 비전
이라고 할 수 있으며, NDC는 이러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구체적인 중
기 이행 계획으로써 역할 수행

82 적응 및 행정비용을 
위한 수익금 분배

Share of 
Proceeds, SOP

제6.4조 사업의 경우 개도국의 적응을 지원하고 제6.4조 사업 행정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료 및발행된 A6.4ERs의 5%를 의무 공제해야 함

가이드라인 용어 정리
Annex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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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전지구적 배출의 
전반적 감축

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 

OMGE

제6.4조 사업의 경우 전지구적 배출의 전반적 감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
행된 A6.4ERs의 2%를 의무 취소해야 함

84 전지구적 이행점검 GST, Global 
Stocktake

개별 당사국의 노력을 종합하여 전 세계가 파리협정 목표 달성 경로를 얼마
나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체계

85 정부보유계정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국제감축실적을 관리
하기 위한 계정

86 정의로운 전환 Just Transition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
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
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

87 지구온난화지수 GWP, Global 
Warming Potential

임의의 화학물질 1kg이 지구의 대류권으로 방출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 동
안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CO2를 기준물질로 하여 환산한 수치

88 지속가능 경영
ESG, 

Environment 
/ Social / 

Governance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
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
심 요소

89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전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
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

90 직접배출 Direct Emissions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
출(Scope 1)

91 처분계정 - 정부가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사용한 국제감축실적을 관리하
기 위한 계정

92 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교토의정서 제 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이 개도국과 공동이행(JI)을 통
하여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
록 하는 동시에 부담금(User Fee)을 납부토록 하여, 이를 청정개발체제운
영비 및 개도국의 기후변화에도 적응비용에 충당하는 제도

93 총배출량 Total Emissions 흡수량을 고려하지 않은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94 최빈개도국
LDC, Least 
Developed 

Country
전 세계에서 1인당 국민 소득, 인적 자산, 경제 및 환경이 가장 취약한 국가
들

95 취소계정 - 국제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은 후 취소된 국제감축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

96 타당성 조사 Feasibility Study 사업의 기술적 가능성을 기본으로 경제적,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를 하
여 그 사업의 타당성, 즉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97 타당성 평가 Validation
사업신청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
가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절차

98 탄소 포집 및 저장
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석유화학단지나 철강회사, 제조사 등 탄소발생 시설에서 탄소를 포집한 뒤 
이를 선박이나 파이프로 운송해 해저와 같은 지층에 이산화탄소를 다시 주
입하는 식으로 저장만 하는 것

99 탄소 포집 및 활용
CCU,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포집(Capture), 활용(Utilization)하는 기술로, 포
집한 이산화탄소를 ‘자원화’하는 것

연
번

용어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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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탄소유출(Carbon Leakage) 문제 해결을 위하여 
EU가 도입하고자 하는 무역관세의 일종

101 탄소중립 Carbon 
Neutrality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

102 탄소중립 사회 Carbon Neutral 
Society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
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103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LULUCF, Land 
Use-Land Use 
Change and 

Forestry
인간의 토지 이용에 따라 변화되는 온실가스의 증감

104 특수목적법인 Special Ｐurpose 
Ｃompany, SPC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되는 임시 회사를 말하며,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에 SPC
를 설립할 수 있음

105 파리협정 PA, Paris 
Agreement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아래에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
력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협정이며,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106 파리협정 
당사국회의

CMA,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파리협정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당사국총회

107 파리협정 제6.2조 Paris Agreement 
Article 6.2

당사국 간 다양한 자발적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감축 메커지늠. 환경
건전성 및 투명성, 상응하는 조정을 통한 이중산정 방지 등 주요 지침 준
수 필요

108 파리협정 제6.4조 Paris Agreement 
Article 6.4

기존 청정개발체제와 유사하게 파리협정 당사국회의가 관리하는 중앙화
된 감축 메커니즘. 수익금의 일부를 행정경비 및 개도국 적응지원 목적으
로 분배

109 파리협정 제6.4조 
감독기구

SB, Supervisory 
Body

당사국총회를 보조하기 위한 위원회. 협약에 의해 규정된 2개의 영구적인 
부속기구인 이행 부속기구(SBI)와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 존재 

110 품질보증/품질관리
QA/QC(Quality 

Assurance/
Quality Control)

품질보증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전과정에 대한 품질
을 보증하는 작업을 지칭하며, 품질관리란 각종 시험을 통해 제품 품질을 일
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작업을 의미

111 한계저감비용 MAC, Marginal 
Abatement Cost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데 소요되는 비용

112 CDM 검증기구 CDM DOE CDM EB에서 지정한 CDM 운영기구로서 CDM 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온실
가스 감축량 검증업무 수행

113 CDM 집행이사회 EB, Executive 
Board

CDM 집행위원회(CDM Executive Board)로써 UNFCCC 하에서 CDM 제
도의 총괄업무, CDM 지침 제정, DOE 지정 COP/MOP에 건의 등 수행 

114 6.4조 감축실적 A6.4ER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에 따라 추진된 사업을 통해 발행된 감축실적

115 -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산림 용도 변경으로 인한 훼손, 황폐화 등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막
기 위해 만들어진 보상체계

가이드라인 용어 정리
Annex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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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 단계별 필요 양식

출처: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출처: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사전승인
신청

사업계획서 
작성

01. 파리협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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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 단계별 필요 양식

출처: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출처: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국제감축사업 
변경 신청

국제감축실적 
취득 신고

01. 파리협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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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 단계별 필요 양식

출처: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출처: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승인 
신청

01. 파리협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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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 단계별 필요 양식 Annex II. 단계별 필요 양식

출처: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출처: https://cdm.unfccc.int/Reference/PDDs_Forms/index.html국제감축사업 
이의신청

사전 고려

01. 파리협정 제6.2조 02. 파리협정 제6.4조

* 작성 당시 최신 버전의 양식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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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 단계별 필요 양식 Annex II. 단계별 필요 양식

출처: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출처: https://cdm.unfccc.int/Reference/PDDs_Forms/index.html국제감축사업 
이의신청

사전 고려

01. 파리협정 제6.2조 02. 파리협정 제6.4조

* 작성 당시 최신 버전의 양식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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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 단계별 필요 양식

출처: https://cdm.unfccc.int/Reference/PDDs_Forms/index.html 출처: https://unfccc.int/event/Supervisory-Body-8MoC 서명 SD 평가 Tool

02. 파리협정 제6.4조

* 작성 당시 최신 버전의 양식 활용 필요* 작성 당시 최신 버전의 양식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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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 단계별 필요 양식

출처: https://cdm.unfccc.int/Reference/PDDs_Forms/index.html 출처: https://cdm.unfccc.int/Reference/PDDs_Forms/index.html사업계획서
작성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02. 파리협정 제6.4조

* 작성 당시 최신 버전의 양식 활용 필요* 작성 당시 최신 버전의 양식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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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 단계별 필요 양식 Annex III.

출처: https://cdm.unfccc.int/Reference/PDDs_Forms/index.html 출처: https://verra.org/programs/verified-carbon-standard/vcs-program-details/인증유효기간 
갱신

VCS 상응조정 
확인서

02. 파리협정 제6.4조 문서 예시

* 본 양식의 경우 작성예시이며, 협력 형태에 따라 양식 변동 가능* 작성 당시 최신 버전의 양식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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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개요 및 검색방법
Annex III.

출처: https://www.lawinsider.com/dictionary/mitigation-outcome-purchase-agreementSwedish 
Energy 
Agency MOPA 
MOU 작성 예시

문서 예시

* 본 양식의 경우 작성예시이며, 협력 형태에 따라 양식 변동 가능

CDM 
방법론 
구분

설명드리는 방법론은 CDM에서의 방법론으로, 향후 CDM 방법론의 6.4조 
메커니즘 방법론으로의 전환, 또는 신규 6.4조 메커니즘 방법론의 개발에 따
라 해당 방법론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Notice

CDM 
방법론 
검색

1) Approved large-scale Methodologies
2) Approved large-scale Consolidated Methodologies
3) Approved Small-scale Methodologies
4) Approved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Methodologies

구분 승인 방법론 수 설명 고유번호 형식(예시)

AM1) 95 대규모 방법론 AM0001

ACM2) 25 대규모 통합 방법론 ACM0001

AMS3) 101 소규모 방법론 AMS-I.A.

A/R4) 4 조림 및 재조림 방법론 AR-ACM0003

총계 225

URL https://cdm.unfccc.int/methodologies/index.html

CDM 
Booklet

https://cdm.unfccc.int/methodologies/documentation/
index.html

Annex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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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V.

CDM 방법론 요약본 List

연번 방법론 고유번호 방법론 명

1 ACM0012
Waste energy recovery Version 6.0

폐에너지 회수 Ver.6.0

2 ACM0014
Treatment of wastewater Version 8.0

폐수의 처리 Ver.8.0

3 AM0075

Methodology for collection, processing and supply of biogas to end-users for production 
of heat Version 1.0

바이오가스를 포집 및 공정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방
법론 Ver.1.0

4 AMS-I.D
Grid connected renewable electricity generation Version 18.0

계통 연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Ver.18.0

5 AMS-II.D
Energy efficiency and fuel switching measures for industrial facilities Version 13.0

산업시설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연료 전환 조치 Ver.13.0

6 AMS-III.AJ
Recovery and recycling of materials from solid wastes Version 9.0

고형폐기물로부터의 원료 회수와 재활용 Ver.9.0

7 AMS-III.E

Avoidance of methane production from decay of biomass through controlled 
combustion, gasification or mechanical/thermal treatment Version 17.0

제어된 연소, 가스화 또는 기계적·열적 처리를 통한 바이오매스 부패로 부터의 메탄 발생 회피 
Ver.17.0

8 AMS-III.Z
Fuel Switch, process improvement and energy efficiency in brick manufacture Version 6.0

벽돌 제조에서 연료전환, 공정개선 및 에너지효율 개선 Ver.6.0

Annex IV.

ACM0012 :
폐에너지 회수

CDM 방법론 요약본

본 방법론의 경우 지정된 폐에너지 운반매체(WECM) 스트림에서 운반되는 
폐에너지를 유효에너지(즉, 전력, 역학 또는 열)로 전환하는 기존 또는 그린
필드 폐에너지 발생(WEG) 시설에서 수행되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WECM 스트림을 통해 운반되는 폐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된 유효에너지는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조합일 수 있다.

지리적 범위의 사업경계에는 다음 시설의 관련 WECM 스트림, 장치 및 에너
지 분배 시스템이 포함된다.

본 방법론은 다음 두 가지 사업 유형에 적용된다.

본 방법론은 다음 조건에서 적용 가능하다.

표 19. 방법론 주요 요소

방법론
주요사항

방법론
적용조건

사업경계

방법론 개요

1. 발전
2. 열병합발전
3. 단위공정/화학반응기에 공정 열원으로 직접 사용
4. 기초공정에서의 열생산
5. 역학에너지 생산; 또는
6. (가열공정 포함 또는 미포함)반응열 공급

1. "WEG 시설”
2. "WEG 시설”과 동일할 수 있는 "수급 시설”

유형 1: WECM 회수를 포함하는 사업 그리고
유형 2: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WECM의 개선된 에너지 회수를 포함 
            하는 사업.

1. 사업 전 WEG 시설에서 법 또는 제도에 따른 폐에너지 회수 및/또는 활용 
    의무가 없어야 한다.
2. 폐압력을 회수하는 사업의 경우, 폐압력을 전기 생산에만 사용하고 폐압력에서  
    생산된 전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다.
3. 사업으로 인해 WEG 시설의 생산 용량이 증대되는 경우 증대된 생산 용량은  
    그린필드 시설로 간주된다.
4. WEG 시설의 비정상적인 작동(예: 긴급 상황, 정지) 시 방출되는 WECM은 
    감축량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 유형

기존 또는 신규 산업시설의 폐열, 폐가스 또는 폐압력으로부터 발
생하는 에너지는 회수되어 자가사용 또는 전력망으로 송전된다. 이
는 신규 전력, 열 및/또는 역학에너지 생산 설비의 설치, 또는 기존
보다 더 효율적인 유효에너지 생산 설비의 설치, 또는 더 나은 회수 
효율을 갖는 기존 설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유형

에너지 효율:
탄소 집약적인 에너지/기술을 대체하기 위한 폐에너지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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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라인 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사업 후 배출량에는 다음으로 인한 배출이 포함된다. (1) 폐가스/열을 보충
하기 위한 보조연료의 연소; (2) 에너지 생산 또는 기타 추가 전력 소비에 사
용되는 가스 세정을 위한 전력 소비로 인한 전력 배출.

Note: 베이스라인에서 가스 세정 장치에서도 전력이 소비된 경우, 가스 세정을 위한 전
력 소비에 의한 사업 후 배출량은 무시될 수 있다.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 후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 감축 메커니즘

표 20. 사업경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배출원

배출원 산정대상
온실가스

베이스
라인

전력망 또는 자가소비 공급원 전력 소비 CO2

열에너지를 위한 기초 공정의 화석연료 소비 CO2

열병합발전소의 화석연료 소비 CO2

소각 공정에 사용되는 스팀 생산을 위한 화석연료 소비 CO2

사업활동

공정열 및/또는 반응열 공급을 위한 화석연료 소비 CO2

사업장의 추가적인 화석연료 소비 CO2

추가적인 전력 소비 CO2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폐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된 자가
사용 전기를 대체하기 위한 수전 CO2

가스 세정을 위한 에너지 소비 CO2

BEy = BEEN,y + BEflst,y 산정식 (1)

BEY y년도 총 베이스라인 배출량(tCO2)

BEEN,Y y년도 사업으로 발생된 에너지의 베이스라인 배출량(tCO2)

BEflst,y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베이스라인 배출량(폐가스 직접 연소 또는 사
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폐가스 연소에 사용되었을 스팀 생산 목적)
(tCO2), 산정식(31)에 따라 계산된다. 이는 베이스라인 스팀을 사용하
여 폐가스를 연소시키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

PEy = PEAF,y + PEEL,y 산정식 (46)

PEy 사업으로 인한 사업 후 배출량(tCO2)

PEAF,y

폐에너지를 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기타 이유로 인해 보조연료로 사
용되는 경우 단위공정 및/또는 열병합발전소의 화석연료 소내소비로 
인한 사업 후 배출량(tCO2)

PEEL,y

기타 추가 전력 소비 또는 가스 세정 장치를 위한 전력 소내소비에 따
른 사업 후 배출량(tCO2)(표 2: 사업경계에 포함된 가스 및 배출원 요
약 참조)

ACM0014 :
폐수의 처리

Annex IV.

CDM 방법론 요약본

본 방법론의 경우 폐수, 슬러지 등 처리에 따라 메탄 배출을 감소시키는 사업 
활동에 적용 가능하다.

1. 신규 혐기성 소화조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전기 또는 열 생산에 사용하거나 포집하여 플레어링 또는 활용
2. 베이스라인 상황과 동일한 처리장에서 폐수를 처리하되, 1차 및/또는 2차  
   침하 슬러지를 신규 혐기성 소화조에서 처리하거나 명확한 호기성 조건에서  
    슬러지 처리
3. 슬러지의 탈수 및 토양 환원

1. 폐수가 베이스라인과 프로젝트 시나리오 모두에서 처리되는 대상지;
2. 슬러지/탈리여액이 토지에 살포되는 대상지;
3. 폐수 또는 슬러지 처리 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현장 발전소;
4. 폐수 또는 슬러지 처리 장치에서 사용되는 열을 발생시키기 위한 현장 시설;
5. 해당되는 경우, 프로젝트 활동에 따라 설치된 혐기성 소화조, 전력 및/또는  
    열 발전 장비 및/또는 플레어 등;
6. 해당되는 경우, 프로젝트 활동에 따라 설치된 모든 탈수 시스템;
7. 호기성 소화조에서 발생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발전을 통한 계통 
    전력을 대체하는 경우: "Tool to calculate the emission factor for an  
   electricity system"의 최신 승인 버전에 명시된 지리적 경계와 함께 
    계통에 연결된 발전소.

표 22. 방법론 핵심 요소 

방법론
주요사항

방법론
적용조건

사업경계

방법론 개요

사업

신규 혐기성 소화조에서 폐수 처리, 전기 또는 열 생산 과정에서 발
생한 바이오가스 포집, 플레어링 및 활용. 폐수의 탈수 및 토양 환
원. 베이스라인 상황과 동일한 처리장에서 폐수를 처리하지만 1차 
및/또는 2차 침하 슬러지를 신규 혐기성 소화조에서 처리하거나 명
확한 호기성 조건에서 슬러지 처리.

온실가스 배출 
감축 유형

온실가스 파괴(destruction)/회피: 메탄 배출의 파괴
(destruction) 또는 회피 및 탄소집약적인 서비스의 대체

배출원 산정대상
온실가스

베이스
라인

폐수 처리 공정 또는 슬러지 처리 CH4

전력 소비/발전 CH4

열에너지 발전 CH4

사업활동

폐수 처리 공정 또는 슬러지 처리 공정
CH4

CO2

현장 전력 사용 CH4

현장 화석연료 소비 CH4

표 23. 사업경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배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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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라인 베이스라인 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계산된다.

2단계와 3단계는 혐기성 소화조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로부터 전력 또는 열
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슬러지가 토양 환원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정식들로 사업배출량을 추정한다.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배출량

온실가스 배출 감축 메커니즘

BEy = BECH4,y + BEEL,y + BEHG,y 산정식 (1)

BEY y년도 베이스라인 배출량(tCO2e/년)

BECH4,y

y년도 개방형 라군에서 폐수의 혐기성 처리(시나리오 1) 또는 슬러지 피
트에서 슬러지의 혐기성 처리(시나리오 2) 또는 사업 활동이 없을 때의 
수요 억제 시나리오(시나리오 3)로부터의 메탄 배출량(tCO2e/년)

BEEL,y
y년도 사업 활동에 의해 대체되는 전력 발전량 또는 사업 활동이 없을 
때의 전력 소비량과 관련된 CO2 배출량 (tCO2/년)

BEHG,y
y년도 사업에 의해 대체되는 난방기기의 화석연료 연소와 관련된 CO2 
배출량(tCO2/년)

PEsludge,LA,y = CODsludge,LA,y x BO x MCFsludge,LA x GWPCH4

+ Nsludge,LA,y x EFN2O,LA,sludge x GWPN2O
산정식 (15)

CODsludge,LA,y=∑12
m=112SLA,m x Wsludge,COD,LA,m 산정식 (16)

Nsludge,LA,y=∑12
m=112SLA,m x WN,sludge,m 산정식 (17)

1단계: 폐수 또는 슬러지의 혐기성 처리에 의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계산;
2단계: 전력 발전 및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베이스라인 배출량 계산(해당하는 경우);
3단계: 열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계산(해당되는 경우).

PEsludge,LA,y 사업으로 인한 사업 후 배출량(tCO2)

CODsludge,LA,y

폐에너지를 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기타 이유로 인해 보조연료
로 사용되는 경우 단위공정 및/또는 열병합발전소의 화석연료 소
내소비로 인한 사업 후 배출량(tCO2)

Bo

기타 추가 전력 소비 또는 가스 세정 장치를 위한 전력 소내소비
에 따른 사업 후 배출량(tCO2)(표 2: 사업경계에 포함된 가스 및 
배출원 요약 참조)

MCFsludge,LA 슬러지의 토양 환원를 위한 메탄 전환계수

GWPCH4 해당 의무이행기간에 유효한 메탄의 GWP(tCO2e/tCH4)

Nsludge,LA,y y년도 토지에 환원된 슬러지의 질소량(tN/년)

EFN2O,LA,sludge 토지에 환원된 슬러지에서 발생하는 질소의 N2O 배출계수(tN2O/tN)

GWPN2O 아산화질소의 GWP(tCO2e/tN2O)

SLA,m m 월에 토지에 환원되는 슬러지 양(t슬러지/월)

Wsludge,COD,LA,m
m 월에 탈수 공정 후 토지에 환원된 슬러지의 평균 화학적 산소 요
구량(tCOD/t슬러지)

WN,sludge,m m 월에 토지에 환원된 슬러지 내 질소의 질량 비율(tN/t슬러지)

PEww,LA,y = CODww,LA,y x BO x MCFww,LA x GWPCH4

+ Nww,LA,y x EFN2O,LA,ww x GWPN2O
산정식 (18)

CODww,LA,y =∑12
m=1 DWW LA,m x Www,COD,LA,m 산정식 (19)

Nww,LA,y=∑12
m=1 DWW LA,m x WN,ww,m 산정식 (20)

PEww,LA,y y년도 폐수의 토양 환원에 따른 사업배출량(tCO2e/년)

CODww,LA,y
y년도 탈수 공정 후 토지에 환원된 폐수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tCOD/년)

Bo
주어진 화학적 산소 요구량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CH4의 최대
량을 나타내는 최대 메탄 생성 능력(tCH4/tCOD)

MCFww,LA 폐수의 토양 환원를 위한 메탄 전환계수

GWPCH4 해당 의무이행기간에 유효한 메탄의 GWP(tCO2e/tCH4)

Nww,LA,y y년도 토지에 환원된 폐수의 질소량(tN/년)

EFN2O,LA,ww 토지에 환원된 폐수에서 발생하는 질소의 N2O 배출계수(tN2O/tN)

GWPN2O 아산화질소의 GWP(tCO2e/tN2O)

DWW LA,m m 월에 토지에 환원되는 탈리여액의 양(t/월)

Www,COD,LA,m
m 월에 탈수 공정 후 토지에 환원된 슬러지의 평균 화학적 산소 요
구량(tCOD/t슬러지)

WN,ww,m m 월에 토지에 환원된 폐수 내 질소의 질량 비율(tN/t탈리여액)

폐수가 토양 환원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정식들로 사업배출량을 추정한다.사업배출량

Annex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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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075 :
바이오가스를 
포집 및 
공정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방법론

방법론은 하나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 현장에서 바이오가스를 수집하고, 프
로젝트 활동의 일부로 건설 및 운영되는 새로운 바이오가스 처리 시설에서 
바이오가스를 처리 및 업그레이드하고, 처리된 바이오가스를 최종 사용자에
게 공급하는 프로젝트 활동에 적용 가능하다. 최종 사용자). 최종 사용자는 
처리된 바이오가스를 사용하여 열 생산 설비에서 열을 생산한다.

1. 바이오가스 생산 현장의 바이오가스는 프로젝트 활동을 실행하기 전에   
    배출되거나 소각되었다. 사업 참여자는 문서화된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 
     해야 한다. 이러한 현장의 바이오가스 중 일부가 프로젝트 활동을 실행하 
    기 전에 배출되거나 연소되지 않은 경우(예: 에너지 목적으로 사용된 경 
     우) 본 방법론을 적용할 수 없다. 
2. 처리된 바이오가스는 열 생산 설비에 바이오가스를 사용하는 기존 최종  
    사용자에게 공급된다. 사업에 포함된 모든 열 생산 장비는 타당성 평가 단 
    계에서 사전에 식별되어야 한다
   침하 슬러지를 신규 혐기성 소화조에서 처리하거나 명확한 호기성 조건에서  
    슬러지 처리
3. 최종 사용자는 사업 실행 전 열 수요 충족을 위해 현장 열 생산 설비에서  
   화석 연료만을 사용하고 있었어야 한다. 사업 참여자는 문서화된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 사업을 실행 전 열 생산 설비에서 재생 가능 에 
    너지원을 사용한 경우 본 방법론을 적용할 수 없다.
4. 가공된 바이오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열 생산 장비를 개조할 수 있다.
5. 최종 사용자에게 가공된 바이오가스를 공급해도 열 생산 용량이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
6. 바이오가스 또는 가공된 바이오가스의 운송은 전용 파이프라인이나 도로  
    차량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바이오가스 발생 현장에서 바이오 
    가스 처리 시설까지의 바이오가스 운송과 바이오가스 처리 시설에서 최종  
    사용자까지 가공된 바이오가스의 운송이 포함된다. 바이오가스 발생 현장 
    의 바이오가스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현장의 바이오가스 또는 기타 가스 
    (예: 천연가스)와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사업의 바이오가스 처리 시설에 
    서 처리된 바이오가스는 다른 바이오가스 처리 시설의 바이오가스 또는  
     다른 가스(예: 천연가스)와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1. 바이오가스 발생 현장;
2. 바이오가스 수집, 전처리(있는 경우) 및 바이오가스 생산 현장에서 바이오 
    가스 처리 시설까지의 운송 시스템.
3. 바이오가스 처리 시설;
4. 바이오가스 처리 시설에서 최종 사용자까지 처리된 바이오가스 운송 시스템; 
5. 최종 사용자

방법론
주요사항

방법론
적용조건

사업경계

방법론 개요 표 29. 사업경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배출원

배출원 산정대상
온실가스

베이스
라인 최종 사용자가 열 생산을 위해 화석연료 연소 CO2

프로젝트 
활동

바이오가스 발생 현장, 바이오가스 처리 현장 및 최종 사용
자 현장의 전력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 CO2

바이오가스 발생 현장, 바이오가스 처리 현장 및 최종 사용
자 현장의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배출량 CO2

최종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CH4의 형태로 대기로 배출
되는 바이오가스의 배출(누출, 배출, 연소 및 폐수에 용해) CO2

가공된 바이오가스를 최종 사용자에게 운송하기 위한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 CO2

베이스라인 배출량에는 최종 사용자가 열 생산 설비에서 열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화석 연료의 CO2 배출량만 포함된다. 베이스라인 배출량은 각각의 
열 생산 설비에 공급되는 가공된 바이오가스의 양, 사업 부재시 연소될 화석 
연료 유형을 기반으로 계산하며, 다음과 같이 사업 및 베이스라인 내 열 생산 
설비의 효율성 차이를 고려한다:

베이스라인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 감축 메커니즘

BEy = BE_y=∑i( BGi,y•NCVBG,y•(ηi,y/ηi,BL) •EFi,BL) 산정식 (1)

BEY y년도 베이스라인 배출량(tCO2)

BGi,y
y년도 열 생산 설비 i에 공급되는 가공된 바이오가스의 양(질량 또는 
부피 단위)

NCVBG,y y년도 가공된 바이오가스 평균 순발열량(TJ/질량 또는 부피 단위)

ηi,y y년도 열 생산 설비 i의 바이오가스 이용 효율(무차원)

ηi,BL 열 생산 설비 i 대신 베이스라인에서 사용되었을 설비의 효율(무차원)

EFi,BL
베이스라인에서 열 생산 설비 I에서 활용하는 바이오가스 이전 사용되
었을 화석연료의 배출계수(tCO2/TJ)

i 가공된 바이오가스를 공급받는 각 최종 사용자의 각각의 열 생산 설비

y 인증유효기간 년도

표 30.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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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배출량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

누출은 고려되지 않는다.

사업배출량

누출

PEy=PEelec,y  + PEfuel,y + PEbiogas,y + PEtrans,y 산정식 (6)

PEY y년도 사업 배출량(tCO2e)

PEelec,y y년도 전력 사용에 따른 사업 배출량(tCO2e)

PEfuel,y y년도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사업 배출량(tCO2e)

PEbiogas,y
y년도 최종 사용자에게 도착 전 대기로 배출된 바이오가스(누출, 환기, 
연소 및 폐수 용해)에서 나오는 CH4의 사업 배출량(tCO2e)

PEtrans,y
y년도 가공된 바이오가스의 도로 차량 운송으로 인한 사업 배출량
(tCO2e)

y 인증유효기간 년도

표 31. 사업배출량 산정식

AMS-I.D :
계통 연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본 방법론의 경우 발전소의 설치, 용량 증대, 개조, 복구, 교체 등에 적용 가
능하며 태양광, 수력, 조력/파도, 풍력, 지열 및 재생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
에너지 발전설비에 의한 사업이 포함된다. 다만, 열병합 발전 시스템은 해당
되지 않는다.

1. 그린필드 발전소 설치
2. 기존 발전소의 용량 증대
3. 기존 발전소의 개조
4. 기존 발전소/설비의 복구
5. 기존 발전소의 교체
6.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저수지가 있는 수력발전소는 이 방법 
    론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 경계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 발전소와 CDM 사업 발전소가 연결되는 전
력망에 물리적으로 연결된 모든 발전소를 포함한다.

표 33. 방법론 주요 요소

방법론
주요사항

방법론
적용조건

사업경계

방법론 개요

사업 유형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전력망에 전기를을 공급하는 신규 발전
소/설비의 건설 및 운영 또는 기존 발전소의 개조, 복구(또는 재배
치), 교체 및 용량 증대 활동에 적용 가능

온실가스 배출 
감축 유형

재생에너지: 
저탄소집약적 방식에 의해 전력망으로 공급되는 전기 대체

1. 사업을 기존 저수지에서 용량의 변화 없이 시행하는 경우
2. 사업을 기존의 저수조지지에서 시행하며, 저수지의 용량이 증가하고 사업 후 배 
    출량 산정시 활용하는 사업의 전력밀도가 4 W/m2 이상인 경우
3. 사업을 새로운 저수지에서 시행하고, 사업 후 배출량 산정시 활용하는 발전소의  
    전력 밀도는 4 W/m2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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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라인 배출량은 사업활동으로 인해 대체된 발전소의 발전으로 인한 
CO2 배출량만 포함한다. 방법론은 베이스라인 수준 이상의 사업 후 전력 생
산 일체는 기존 전력망 연계 발전소와 신규 전력망 연계 발전소의 추가로 발
생하였을 것으로 가정한다. 베이스라인 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 후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 감축 메커니즘

BEy = EGPJ,y x EFgrid,y 산정식 (1)

BEY y년도 베이스라인 배출량(tCO2)

EGPJ,y y년도 CDM 사업 이행에 따라 생산되어 전력망에 공급되는 순 발전량(MWh)

EFgrid,y

최신 버전의 'Tool to calculate the emission factor for an 
electricity system'를 이용하여 산출한 y년도 전력망 연계 발전용 
Combined Margin(CM) CO2 배출계수(tCO2/MWh)

1.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사업 활동의 경우, PEy는 0이다. 단, 다음 범주 
    의 사업의 경우, 사업 후 배출량은 가장 최신 버전의 "ACM0002: Grid-  
     connected electricity generation from renewable sources”에 설명 
     된 절차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2. 사업에 따른 화석연료 현지 소비에 따른 CO2 배출량은 최신 버전의  
    “Tool to calculate project or leakage CO2 emissions from fossil  
     fuel combustion”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3. 바이오매스를 지정 농장에서 조달하는 경우 "Project emissions from  
    cultivation of biomass” Tool의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1. 지열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배출량(예: 비응축 가스, 전력/화석연료 소비량);
2. 수력발전소 저수지로부터의 배출량

표 34. 산정식

1. 기존 설비에서 구현된 사업 활동의 경우, 베이스라인 결정은 사업시작일 
    (또는 정당한 검증 시작일) 직전 3년 동안의 기존 시스템/장비에 대한 관 
    련 운영 데이터(현재 관행의 지속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가정)에 기초해야 한다. 비정상적 운영 중인 데이터는 정당한 사유 
    에 따라 제외되어야 한다. 연간 평균 에너지 절감량이 600 MWh 이하인  
    사업 활동의 경우, 최소 1년치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하다.

AMS-II.D :
산업시설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연료 전환 조치

본 방법론의 경우 단일 혹은 여러 산업 또는 광업 및 광물 생산공정에서 이행
되는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에 적용 가능하며 중간재 혹은 최종재 생산의 에
너지 효율 향상 프로세스, 설비 내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변환 장비
의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의 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개조/교체 및 그린필
드(Greenfield) 사업도 적용 가능하다.

이 범주는 사업경계 내에서 사업 활동의 에너지 사용(예를 들어, 증기, 온수, 
압축 공기 등과 같은 에너지 운반 매체(ECM)에 포함된 전기 및/또는 화석 연
료 소비 및/또는 에너지) 및 사업경계 내에서 활용되는 그러한 ECM의 양을 
직접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가능한 사업 활동에 적용된다. 열 에너지(화석 
연료, 증기/열 소비)의 경우에 ‘직접 계량’은 에너지 자체의 계량을 포함할 필
요는 없지만, 소비되는 화석 연료의 양, 온도/압력 및 증기의 양과 같은 관련 
인자를 포함할 수 있다. 에너지 흐름은 해당 국가나 국제기준을 따르는 공학
적 방식으로 정확하거나 보수적인 방식인 ASME PTC 4-1998 또는 BS845
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베이스라인 보일러에서의 열에너지는 스팀유량, 온
도, 압력 측정값을 기준으로 베이스라인 데이터를 결정할 수 있다.

사업경계는 사업 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공정 및 설비를 포함하는 산업 또
는 광업 및 광물 생산 시설의 물리적, 지리적 대상지이다. 사업경계의 재료
(공급원료) 및/또는 에너지 투입과 생산은 PDD에서 투명하게 정의되어야 한
다. 예를 들어, ECM이 사업 활동에 의해 사용되거나 생성되는 경우 ECM을 
생산 또는 소비하는 시설이 사업경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표 35. 방법론 주요 요소

방법론
주요사항

방법론
적용조건

사업경계

방법론 개요

사업

특정 산업, 광업 및 광물 생산공정(철강공정에서의 로(furnace), 제
지 생산공정에서의 건조, 담배 생산공정에서 건조 등)에서 고효율 
설비(고효율 모터, 펌프, 보일러 등) 신규 설치 또는 개조/교체를 통
한 효율 증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유형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연료/전기 절감

베이스라인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 감축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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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배출량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사업배출량

2. 베이스라인 인자에 대한 과거 데이터/정보가 없는 기존설비의 경우(즉, 3 
    년 미만 또는 1년 미만의 극소규모의 경우) 또는 신규 건설/용량 증대의  
    경우, 베이스라인 인자는 베이스라인 측정 활동을 사용하거나 제조업체  
    사양을 기반으로 또는 아래 설명과 같이 국가/지역에서 운영 중인 베이스 
    라인 공장의 실제 성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해야 한다.
3. 개조/교체/수정을 수반하는 사업 활동의 경우, 배출 감축량은 베이스라인  
    장비의 추정 잔여 수명(즉, 영향을 받는 베이스라인 시스템/장비가 사업  
    활동이 없을 경우 교체되었을 때)까지만 발생한다. 그 시점 이후부터는 베 
    이스라인 시나리오가 사업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베이스라인  
    배출(BE)은 사업 배출(PE)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며, 배출 감축량은 발 
    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된다.
4. 해당되는 경우 제25항 또는 제26항에서 얻은 베이스라인 데이터를 사용 
    하여 베이스라인 배출량을 계산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사용되어 
    야 한다.

표 30.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식PEy = PEEl,y + PEFF,y + PEECm,y + PEref,y 산정식 (4)

PEy y년도 사업배출량(tCO2e)

PEEl,y

전력소비에 따른 사업배출량으로, "Tool to calculate project or 
leakage CO2 emissions from electricity consumption"의 최신 
버전에 따라 추정한다.

PEFF,y

화석연료에 의한 사업 배출량이며, 최신 버전의 "Tool to 
calculate project or leakage CO2 emissions from fossil fuel 
consumption"에 따라 추정한다.

PEECm,y 제49항/산정식 5를 사용하여 결정된 y년도 ECM 소모로 인한 사업 배출량(tCO2e/y) 

PEref,y
제50항/산정식 6을 사용하여 결정된 y년도에 사업 장치에서 냉매의 물리적 
누출로 인한 사업 배출량(tCO2e/y)

표 36. 사업배출량 산정식

1. Option 1 : 상시 부하 장치
2. Option 2 : 가변 부하 장치
3. Option 3 : 생산 효율성/특정 에너지 소비(생산 공정의 부분 또는 전체)

AMS-III.AJ :
고형
폐기물로부터의 
원료 회수와 
재활용

본 방법론은 도시고형폐기물(MSW)의 원료을 회수 및 재활용하여 중간 또는 
완제품으로 가공하고, 지정 시설에서 원료의 생산을 대체하여 에너지 사용을 
회피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종이 및 판지 재활용의 경우, 베이스라인 시나리
오가 처리장에서의 부식이라면 메탄 배출 회피를 포함할 수 있다.

표 38. 방법론 핵심 요소

방법론
주요사항

방법론 개요

사업 유형

도시고형폐기물(MSW)에서 재활용된 다음과 같은 물질을 중간 제
품 또는 완제품으로 가공하는 활동
· 플라스틱: HDPE, LDPE, PET, PVC 및PP
· 용기 유리 컬릿
· 금속- 알루미늄 및 강철

온실가스 배출 
감축 유형

에너지 효율화:
원료를 이용한 플라스틱(HDPE, LDPE, PET, PVC 및PP) 및 용기 
유리의 생산을 줄여 관련 에너지 소비 감소

1. CaseA: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 참여에 따른 사업활동

2. CaseB: 공식 부문(formal sector) 참여에 따른 신규설치 및/혹은 용량증대 시

3. 공통(사례 A 및 사례 B) 적용 가능 조건
    본 사례의 경우, 사업자는 사업 시작일 이전 3년 설비가 3년 미만일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자료 필요 데이터(시장 자료, 공식 통계 등)를 사용하여  
    완제품(HDPE, LDPE, PET, PVC, PP, 강철, 알루미늄, 종이 및 판지, 유 
    리)이 다른 비부속서 I 국가에서 수입되었거나 유치국에서 생산된 원료를  
    활용하여 CDM 유치국에서 제조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분석은 재생 
    원료가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옵션인 완제품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적용 
    될 수 있다. 즉, 사업의 일환으로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완제품으
    로 예상되는 제품 유형에만 적용 가능하다. 

방법론
적용조건

설비가 3년 미만일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자료 필요

참고
사항

1. 재활용 시설은 기존 시설 또는 신규 설치(greenfield) 모두 가능
2. 재활용 시설에서 직접 최종 산출품을 기록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시로,  
    재활용 시설로부터 출하되는 원료의 무게(건조 중량)등
3. 각각의 재생원료는 가공/제조업체 및 분류된 파편을 가공하는 최종 지정 가공/ 
    제조 시설에 재생원료를 이전할 수 있는 연계된 중개점에게 직접 판매해야 한다.

1. 기존 재활용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과거 3년의 재생원료를 확보하여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에 적용해야 하며(3년 운영 미만일 경우 최소 1년의 데이터 확보),       
   사업 후 활동은 베이스라인 이상의 재활용 용량을 갖추어야 함. 신규 
    (Greenfield) 재활용 시설의 경우 모든 재생원료는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대상 
    이다. 하지만 이 경우 사업 참여자는 사업에 따른 재생원료가 공식 부문에 있는  
    기존 재활용 시설에서 재활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거나, 공식 사업을 통해 고형  
    폐기물을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것이 해당 지역에서 일반적인 관행이 아님을 입 
    증해야 한다.
2. 재활용 시설에서 최종 산출품을 기록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시로, 재활 
     용 시설로부터 출하되는 원료의 종류별 무게(건조 중량) 등
3. 재생원료는 가공/제조시설 또는 지정된 가공/제조 시설에 재생원료를 이전할 수  
    있는 중개점에게 직접 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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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경계 1. 폐기물 수거 현장(방문 수거등)
2. 재활용 시설
3. 가공/제조 시설
4. 원료 생산
5. 기존 발전소의 교체
6.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MSW 처리장 및 처리공장

1. 플라스틱 생산의 경우, 플라스틱 원료로 플라스틱 펠릿 생산을 위한 에너 
    지 소비와 관련한 배출
2. 종이와 판지의 경우, 처리장에서의 혐기성 부식과 관련한 배출
3. 유리 생산의 경우, 용해 단계 전 원료 조제 물질 및 혼합에 해당하는 용기  
    유리 생산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한 배출
4. 금속 생산의 경우, 신재로 금속 생산을 위한 에너지 소비와 관련한 배출

베이스라인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 감축 메커니즘

BEy = BEplastic,y + BEpaper,y + BEglass,y + BEmetal,y 산정식 (1)

BEY y년도 베이스라인 배출량 (tCO2e)

BEplastic,y y년도 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한 베이스라인 배출량(tCO2e)

BEpaper,y y년도 종이 및 판지 재활용과 관련한 베이스라인 배출량(tCO2e)

BEglass,y y년도 유리 재활용과 관련한 베이스라인 배출량(tCO2e)

BEmetal,y y년도 금속 재활용과 관련한 베이스라인 배출량(tCO2e)

표 39.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식

사업 후 배출량에는 재활용 시설 및 가공시설에서의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배출량이 포함되며, 아래 산정식에 따라 산정된다. 종이와 판지의 경우 사업 
배출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사업배출량

표 30.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식PEy = ECPJ,y x EFel,PJ,y + ∑f (FCf,PJ,y x NCVf,y x EFf,CO2,y) 산정식 (2)

PEy y년도 사업 후 배출량(tCO2)

i 원료 유형 (=1,2,3,4,5,6,7,8,9는 각각HDPE, LDPE, PET, PVC, PP, 
알루미늄, 강철, 종이, 판지, 용기 유리 컬릿)

Qi,y y년도 재활용된 원료 유형의 양(t)

ECPJ,y y년도 재활용 설비에서 소비되는 전력(MWh)

FCf,PJ,y y년도 재활용 설비에서 소비되는 연료 유형 (단위 질량 혹은 부피/t)

NCVf,y
y년도 재활용 설비에서 소비되는 화석연료 유형의 순발열량(GJ/단위 
질량 또는 부피)

EFf,CO2,y y년도 재활용 설비에서 소비되는 화석연료 유형의 CO2 배출계수(tCO2/GJ)

표 40. 사업배출량 산정식

재활용 설비에 분리된 유기 폐기물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 메탄 회수 없
이 매립지에 퇴적되었을 것을 입증하거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가 폐기물의 
소각일 경우 누출량 산정을 적용하지 않음.

누출

베이스라인 
배출량

본 방법론의 경우 부패되도록 방치되었거나 이미 폐기물 처리장에 퇴적된 폐
기물의 부패는 제어된 연소를 통해 방지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①프로젝트 
활동이 없었다면 메탄 회수 없이 고형 폐기물 처리장에서 인증유효기간 동안 
명백한 혐기성 조건에서 부패되도록 방치되는 경우, ②메탄을 회수하지 않
고 이미 폐기물 처리장에 매립되어 있는 경우의 메탄 발생을 제어된 연소, 가
스화, 폐기물 유래 원료 또는 안정화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처리 등을 통해 
방지하는 조치로 구성된다.

표 38. 방법론 핵심 요소

방법론
주요사항

방법론 개요

프로젝트

부패되도록 방치되었거나 이미 폐기물 처리장에 퇴적된 폐기물
의 부패는 제어된 연소를 통해 방지; 또는 합성가스/생산자 가스
(producer gas)를 생산하기 위한 가스화; 또는 폐기물 유래 연료
(RDF) 또는 안정화된 바이오매스(SB)를 생산하기 위한 기계적/열
적 처리

온실가스 배출 
감축 유형

온실가스(GHG) 배출 회피.
폐기물 내 바이오매스의 혐기성 부패 방지로 인한 메탄 배출 방지. 
폐기물 내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

1. 프로젝트 활동은 AMS-III.G와 달리 메탄을 회수하거나 연소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스라인 조건에서 폐기장소의 위치와 특성은 메탄  
    배출을 추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져야 한다.
2. 프로젝트 활동이 고체 폐기물 처분장에서 채굴된(즉, 제거된) 부분 붕괴  
    폐기물의 연소, 가스화 또는 기계적/열처리를 포함하는 경우 사업 참여자 
    는 처분장에서 제거된 부분 부패 폐기물 외에 새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할 연소, 가스화 또는 기계적/열처리 시설의 적절한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 
    야 한다. 새로 발생된 폐기물 대신 부분적으로 부패한 폐기물을 연소, 가 
    스화 또는 기계/열 처리하는 대안이 제공되어야 한다.
3. 연소 시설, 생산된 합성가스, 생산자 가스(producer gas) 또는 RDF/SB 
    가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열 및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프로젝트 활동 
    의 해당 구성 요소는 유형 I 프로젝트 활동에 따라 해당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다.
4. RDF/SB 생산의 경우, 사업 제안자는 열처리 과정에서 화학 반응으로 인 
    한 생물학적 CO2 이외의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 
    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열분해 및/또는 스택 가스 분석의 발생을 방지하 
    기 위해 열처리 온도를 제한해야 한다.
5. 가스화의 경우, 비CO2 GHG를 포함할 수 있는 생산된 모든 합성가스가  
    연소되고 연소되지 않은 채 대기로 방출되지 않도록 공정을 보장해야 한 
    다. 가스화 장소와 연소 장소 사이에서 합성가스의 물리적 누출을 방지하 
    기 위한 조치도 채택되어야 한다.
6. RDF/SB 가공의 경우, 생산된 RDF/SB는 습기가 많고 통기가 적어 혐기성  
   부패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 사업 참여자는 생산된  
    RDF/SB를 추가로 취급하고 보관해도 혐기성 조건이 발생하지 않으며 수 
    분 흡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방법론
적용조건

AMS-III.E :
제어된 연소, 
가스화 또는 
기계적·열적 
처리를 통한 
바이오매스 
부패로부터의 
메탄 발생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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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DF/SB 가공의 경우 현지 규정은 RDF/SB 생산 공장/열처리 공장의  
    설립이나 RDF/SB를 연료 또는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8. RDF/SB를 생산하기 위한 기계적/열적 처리 중에는 화학물질이나 기타  
    첨가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9. 제어된 연소, 가스화 또는 기계/열로 인한 잔류 폐기물이 혐기성 조건에서  
    저장되거나 매립지로 전달되는 경우 잔류 폐기물의 배출은 AMS-III.G.에  
    설명된 1차 부패 모델(FOD)을 사용하여 고려해야 한다.

베이스라인 배출량은 프로젝트 활동에 의해 현재까지 폐기물 처분장에서 우
회되거나 제거된 폐기물의 누적 양이 부패되어 배출되었을 메탄의 양으로 "
고체 폐기물 처분장에서 폐기물을 처분할 때 회피되는 메탄 배출량을 결정하
는 tool"을 사용하여 메탄 발생 잠재량으로 계산된다.

베이스라인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 감축 메커니즘

사업경계

BEy = BECH3,SWDS,y 산정식 (1)

BEY 인증유효기간 동안 y년도의 베이스라인 배출량(tCO2e)

BECH3,SWDS,y

"고체 폐기물 처분장의 폐기물 처분에서 회피되는 메탄 배출량을 결
정하는 tool"에 따라 계산된 프로젝트 초기(x=1)부터 y년도까지의 폐
기물의 연간 메탄 발생 잠재량(tCO2e)

표 43. 베이스라인 배출량

본 방법론은 다음 조건에서 적용 가능하다.

(가) 고형 폐기물이 폐기되었거나 이미 매립되어 제안된 프로젝트 활동없이 메탄        
       배출 방지가 발생하는 곳
(나) 제어된 연소, 가스화 또는 기계적/열적 처리를 통해 바이오매스 처리하는 곳
(다) 연소 과정의 최종 잔류물이 퇴적될 곳 (이 부분은 제어된 연소 활동에만 관련됨)
(라) 그리고 이들 사이의 여정에서 폐기물 및 연소 잔여물 및/또는 가스화 잔여물  
      운송과 기계적/열 처리 과정이 발생하는 곳.

연소, 가스화 또는 기계/열 처리 시설에 사용되는 폐기물(플라스틱, 고무 및 
화석 유래 탄소) 또는 RDF/SB 및 보조 화석연료의 비-바이오매스 탄소 성분
의 가스화 및 연소와 관련된 CO2 배출;
베이스라인 폐기장소와 비교하여 수집 지점과 프로젝트 장소 사이의 증가된 
거리, 연소 잔재물과 최종 폐기물을 통제된 연소 장소에서 폐기장소로 운송, 
사업경계 내 기계적/열적 처리 시설에서 저장 장소까지 RDF/SB를 운송으로 
인한 CO2 배출 증가

사업배출량

RDF/SB 생산의 경우, 프로젝트 제안자는 생산된 RDF/SB가 메탄 배출을 초
래하는 연소 최종 사용 전에 혐기성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
해야 한다. 생산된 RDF/SB가 수용 시설에서 사용되지 않고 사업경계 밖의 
소비자에게 연료로 판매되는 경우, 프로젝트 제안자가 달리 입증할 수 없는 
한(예: RDF/SB의 모니터링된 수분 함량이 12% 미만임을 보여주거나 제품
의 전체 라이프사이클 동안 RDF/SB의 특성이 메탄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
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표준을 사용함으로써 RDF/SB의 잠재적 위험이 적절
한 포장과 같은 조치를 통해 회피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베이스라인 배
출량의 5%는 이러한 잠재적 메탄 배출을 설명하기 위해 누출량으로 산정되
어야 한다.

누출

표 30.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식PEy = PEy,comb + PEy,transp + PEy,power 산정식 (2)

PEy y년도 사업 배출량 (tCO2e)

PEy,comb
y년도 폐기물의 비-바이오매스 탄소 및 RDF/SB의 연소 및 가스화를 
통한 배출량(tCO2e)

PEy,transp y년도 운송 증가로 인한 배출량(tCO2e)

PEy,power y년도 전기 또는 디젤 소비를 통한 배출량(tCO2e)

표 44. 사업배출량 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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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III.Z :
벽돌 제조에서 
연료전환, 
공정개선 및 
에너지효율 
개선

본 방법론의 경우 기존 시설에서의 시스템 교체, 조정, 개선, 용량 증대 및 신
규 시설 설치에 적용할 수 있으며, 벽돌 생산 시설에서 대체 벽돌 생산 기술/
공정 또는 새로운 벽돌 생산 기술/공정의 설치로 전환, 화석 연료 또는 비재
생 바이오매스(NRB)를 재생 가능 바이오매스로 대체, 고탄소 화석연료를 저
탄소 화석연료로 대체, 생산 공정의 개선으로 화석연료 또는 NRB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사업에 적용 가능하다.

표 45. 방법론 핵심 요소

방법론
주요사항

방법론 개요

사업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벽돌 생산 공정으로 전환 및/또는 화석연료 
또는 재생 불가능한 바이오매스에서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 또는 
저탄소집약적인 화석연료로 전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유형

· 에너지 효율성;
· 재생에너지;
·  연료 또는 공급 원료 전환.
기존 킬른(벽돌생산) 또는 새로운 시설에서 생산된 벽돌당 에너지 
소비량 감소 및 탄소 집약도가 낮은 연료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

1. 사업 및 베이스라인과 동일한 벽돌; 또는
2. 사업에서 생산된 벽돌이 베이스라인의 벽돌과 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한, 원료의 변화, 다른 첨가제의 사용 및/또는 생산 공정의 변화로 인 
   해 사업과 베이스라인 벽돌의 차이는 설비 내에서 형성, 소결(발화) 또는  
   건조 또는 기타 공정을 위한 화석연료의 사용 감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제 
   11항 참조). 예를 들어, 시멘트 또는 석회 안정화가 적용된 가압 진흙 블록 
   (흙 블록) 및 비회, 석회/시멘트 및 석고 화학으로 인해 강도를 얻는 기타  
    ‘불연성’ 벽돌이 포함된다.
3. 신규 시설(그린필드 사업) 및 용량 증대를 포함하는 사업은 “General  
    guidelines for SSC CDM methodologies”에 명시된 그린필드 사업 및  
    용량 증대 사업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적격하다.

방법론
적용조건

사업경계 사업 경계는 베이스라인 기간과 인증유효기간 동안 모두 벽돌 생산이 일어
나는 물리적, 지리적 현장이다. 연료전환 및 공정개선 등에 영향을 받는 모든 
설비, 공정 또는 장비를 포함한다.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를 전용 농장에서 
조달하는 경우에는 농장의 면적도 포함한다. 바이오매스의 열역학적 처리와 
관련된 경우(예: 숯, 연탄, 합성가스) 이러한 공정이 수행되는 현장은 사업 경
계 내에 있어야 한다.

사업이 없는 벽돌 생산 시설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었을 시스템과 관련된 
화석연료 및 NRB 소비 관련 배출량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베이스라인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 감축 메커니즘

BEy = SECBL + EFBL + PPJ,y 산정식 (1)

BEY
y년도 베이스y 년도(인증유효기간의) 사업으로 대체된 화석연료 또는 
NRB의 연간 베이스라인 배출량(tCO2e)라인 배출량 (tCO2e)

SECBL
베이스라인 상 벽돌 생산의 특정 에너지 소비량, 단위 부피 또는 질량 
단위(kg 또는 m3)당 TJ

EFBL 베이스라인 연료의 배출계수(tCO2/TJ)

PPJ,y y년도 시설의 연간 순생산량(kg or m3)

표 39.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식

 사업배출량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사업배출량

PEy = PEelec,y  + PEfuel,y + PEcultivation,y + PECH4,y 산정식 (4)

PEy y년도 사업 배출량(tCO2)

PEelec,y y년도 전력 사용에 의한 사업 배출량(tCO2)

PEfuel,y y년도 화석연료 및 NRB 소비로 인한 사업 배출량(tCO2) 

PEcultivation,y y년도 전용 농장 내 바이오매스 재배에 따른 사업 배출량(tCO2e)

PECH4,y
메탄회수 및 분해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킬른(벽돌생산)에서 숯의 생산으로 
인한 사업 배출량

표 40. 사업배출량 산정식

Annex IV.

CDM 방법론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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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운영기관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 2024년 국제감축 지원사업 추진 예정
· 담당부서 :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본부 글로벌사업지원실 
· 연락처 : 02-3406-1058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 공고: https://www.koreaexim.go.kr/HPHKBI039M01
· 담당부서 : 한국수출입은행 ESG 경영부 국제감축사업반
· 연락처 : 02-6255-5126, 513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 공고: https://www.energy.or.kr/front/board/List2.do
·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공단 기후국제협력실
· 연락처 : 052-920-0590, 0591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 공고: https://www.kotra.or.kr/subList/41000022001
· 담당부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온실가스국제감축팀
· 연락처 : 02-3460-7495, 3227, 7492

한국무역보험공사
(예정)

· 담당부서 : 한국무역보험공사 프로젝트개발팀
· 연락처 : 02-399-5321, 7048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공고: https://www.keco.or.kr/web/lay1/bbs/S1T10C108/A/18/list.do
· 담당부서 :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상쇄제도운영부
· 연락처 : 032-590-5622, 562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공고: https://www.keiti.re.kr/site/keiti/ex/board/List.do?cbIdx=277
· 담당부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 연락처 : 02-2284-1756, 1778, 1766

탄소배출권
투자보험
(한국무역
보험공사) 

정부는 국내기업 앞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내기업은 국
제감축실적으로 정부지원금 상환

공사는 해외투자보험 특별약관을 통해 국내기업의 정부지원금 미상환위험 
담보하는 신상품 출시(‘23.5월)→NDC 달성 등 탄소중립 국정과제 이행지원

사업국정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천재지변, 사업국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한 국제감축실적 미획득 위험      

정부
지원금 지급

정부
지원금 상환
(탄소배출권)

대출금(탄소배출권)
미상환 시, 투자금 손실
(정부 지원금 포함)보상

투자금 대출
(정부 지원금 포함)

대출금 상환
(탄소배출권)

담당부서 : 한국무역보험공사 프로젝트개발팀
연락처 : 02-399-5321, 7048

  사업국정부의 국제감축사업 관련 정책변경 등
  사업국정부의 국제감축사업 관련 의무 불이행
  사업국정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업불능

(기본) 수용위험, 전쟁･소요위험, (선택) 상환불이행 위험

제도개요

제도이해

담보위험

연락처

해외투자보험
(대출금) 및 
특별약관
담보위험

제도명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을 위한 해외투자보험 특별약관

일반약관 담보위험

정부 (전담기관) KSURE

해외투자추진 국내투자자

해외투자 상대방

국제감축사업 수행

1 4

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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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국제감축 지원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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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lit.go.kr/portal.do.

http://www.kric.re.kr/front/index.do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

책 만든이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가치연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