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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나라는 1차 에 지의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에 지 부존자

원이 빈약하고, 에 지 의존도가 매우 높아 유가 상승 등의 향에 상당히 

민감히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지구온난화로 인한 에 지 효

율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향후 온실가스의 의무  감축 압력

이 가 될 것으로 보여 이에 한 응책으로서 에 지의 효율  이용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부문의 에 지 소비량은 국가 에 지 소비량의 2%에 불과하지만, 

농산물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 은 매우 높고, 시설원  확 와 기계화 

진  등에 따라 농업부문 에 지 투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

라 청정에 지의 산업 동향과 지원 제도 등을 살펴보고, 농업부문의 청정

에 지 체 황  확  가능성을 진단․ 망함으로써 보다 효율 인 농

업부문의 청정에 지 보  확  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를 해 조언을 해주신 에 지 계자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설문

조사에 성실히 응답하여 주신 신재생에 지 문 업체들께도 감사를 드린

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농업부문 에 지 정책 수립의 기 자료로 활

용되어 보다 효율 인 에 지 정책 방안이 마련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 한다.

2011. 11.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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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는 에 지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1차 에

지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에 지 의존도가 매우 높아 유가 상

승 등의 향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신재생에 지의 이용률은 2%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며, 농업부문의 보

률 한 극히 미미한 수 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정에

지의 산업 동향과 지원 제도 등을 살펴보고, 농업부문의 청정에 지 체 

황  확  가능성을 진단․ 망함으로써 보다 효율 인 농업부문의 청

정에 지 보  확  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신재생에 지 제조업체 수는 2004년에 비해 4.7배, 고용인원 수도 16.2

배, 매출액은 무려 55.6배나 증가하는 등 상당한 양  증가를 이루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 지의 시설 제조 공정별 기술수 은 체 평균

이 5  만 에 2.5 으로 선진국 수 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 공정 단계별로는 사후 리 기술수 이 2.3 으로 가장 낮게 평가 받고 

있다. 한, 신재생에 지 제품의 국산화율도 평균 54.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재생에 지 산업의 확장 속에서도 체 신재생에 지 공  비 은 

2.5%로 매우 낮은 수 이며, 이  농어업부문이 차지하는 비 은 3.2%로 

상당히 미미하다. 이처럼 농업부문의 보 이 미미한 이유는 첫째, 농가 자

력 부족, 둘째, 정부․지자체의 지원 능력 부족, 셋째, 농업부문 공  기

술 부족, 넷째, 농가의 인지도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그 지만 신재생에

지 문 업체의 조사결과, 농업부문의 신재생에 지 보 은 더욱 확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단하고 있어 향후 확  가능성은 크다.

  신재생에 지의 공  비 은 재의 상태에서는 2015년 3.6%, 2020년 

4.2%, 2030년 5.7%에 도달하여 선진국에 비해 비 이 여 히 크게 낮을 

것으로 망된다. 그러나 정책  지원을 지속 으로 추진할 경우 2015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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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에 지소비량 비 신재생에 지 비 은 4.3%, 2020년 6.1%, 2030년 

11.0%까지 상승할 것으로 상된다. 신재생에 지의 농업부문 비 은 

2015년에 2010년 비 22.9% 증가할 것으로 상되며, 2020년에는 동년 

비 40.3% 확 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체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의 신재생에 지 이용이 향후 크

게 증가할 것으로 상되나, 이를 실 하기 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활성화 방안 체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기기 때문에 가장 시 이 다루어야할 우선과제를 선정

하는 것이 요하다. 이러한 과제의 우선순 는 AHP 분석 방법을 통해 선

정하 으며, 그 결과 농업부문의 신재생에 지 이용 확 를 해서는 우선

으로 정부의 지원 확 가 가장 요하며, 다음으로 련 기술향상, 농업

인의 의지, 비용 인하 순으로 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요도를 바탕으로 구체  세부 효율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신재생에 지 보 을 한 정부의 보조 확 가 시행되어야 한다. 

재 정부는 유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 비 부담 경감

과 에 지이용 효율화 등을 해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 지 설치를 해서는 농가 자부담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농가가 실제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정부 보

조를 확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속 인 신재생에 지 련 기술 향상이 요구된다. AHP 분석결

과 두 번째로 요하다고 단한 과제는 신재생에 지 련 기술향상이며, 

그 에서도 시설 제작기술이 가장 시 한 과제로 선정되었다. 다음이 시

스템 설계 기술, 사후 리 기술, 설치  시공 기술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

러나 이들 기술의 요도 차이는 크지 않아 반 인 기술 향상을 한 노

력이 선행되어야만 신재생에 지의 농업부문 보  확 의 시 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신재생에 지에 한 농업인의 인식 환이 필요하다. 농업인의 

의지는 기 도입 시설의 시찰을 통해서도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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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활동과 연계하여 농업인이 이미 설치된 시설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다

양한 행사나 설명회 등을 마련하는 것이 요하다.

  넷째, 설치비용 인하를 한 신재생에 지 련 업체의 자체 개선 노력

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 의 하나가 자동화 설비 도입과 업체

의 경 효율화 도모, 부품․소재의 국산화율 제고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안을 효율 으로 추진할 경우 신재생에 지의 농업

부문 보 은 더욱 확 될 수 있어 농가 경 비 감은 물론, 미래의 환경

보 에도 농업부문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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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end of Clean Energy Industry and the Prospect of Its 
Expandability to Agricultural Sector

   Our country has very little natural energy resources and has a very high 
dependence on energy imports. Over 95% of all the energy used in the 
country comes from imported fossil fuels and therefore we have no way 
but to show sensitive reaction to the impact of oil price increase. The 
usage rate of renewable energy, too, is low at more or less 2% and its 
supply rate in the agricultural sector is also very insignificant.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review the trend of the clean energy 
industry and the support system for clean energy and derive more efficient 
ways of expanding the supply of clean energy in the agricultural sector by 
analyzing the state of substitution and the expandability of clean energy in 
the agricultural sector.
   Even though our country accomplished a considerable increase in the 
number of manufacturers of renewable energy, it is evaluated that the 
technology level of renewable energy production is below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while the localization rate of renewable energy is 
estimated to be not more than 54.9% on average. Despite the growth of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the supply rate of renewable energy in the 
national economy as a whole stands at a considerably low level of 2.5%. 
Of that amount, the supply rate of renewable energy i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sectors is only 3.2%. However, the supply rate of renewable energy 
in the agricultural sector is anticipated to increase by 22.9% until 2015 and 
by 40.3% until 2020 from the level of 2010. 
   The use of renewable energy is forecast to increase significantly in the 
future not only in the whole country but also in the agricultural sector,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efficiency plan for its realization. As a 
concrete plan, we need to take the following actions. 
   First, the government subsidy for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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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be expanded. Currently, the government finances the reduction of 
farmers' management cost burden that results from increase in oil price and 
agricultural material prices. The government also allocates the budget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nergy use. Under such circumstances, farmers 
need to share the burden of installing renewable energy facilities which 
require significant initial investment, but realistically there are not many 
farmers who can afford to share the burden.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expand government's subsidy.
   Second, continuous enhancement of renewable energy related technology 
is required. The most urgent task is to improve the technology related to 
facility manufacturing, followed by technologies related to system design, 
post management, and installation and construction in that order. As the 
differences in importance among these technologies are not significant, the 
efforts to improve the overall technology should be preceded to accomplish 
the synergy effect from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supply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ird,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farmers' perception of renewable 
energy. As farmers' will to use renewable energy can be intensified through 
site tours of already introduced facilities, it will be important to organize 
various events or presentation sessions so that farmers can see and check 
the facilities themselves. 
   Fourth, self-improvement by renewable energy related companies 
should follow to decrease the installation costs. The self-improvement 
efforts include introduction of automated facilities and improvement of 
management efficiency and localization rate of parts and materials.
   As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in the agricultural sector can be 
further expanded through efficient implementation of diversified action 
plans, it is anticipated to significantly contribute not only to the reduction 
of farmers' management cost but also to the preservation of future 
environment.

Researchers: Ki-hwan Park, Woong-Yeon Lee
E-mail address: kihwan@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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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과 목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에 지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1차 에

지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에 지 의존도가 매우 높아 유가 상

승 등의 향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화석연료에 한 고갈 우려와 함께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제 기후

변화 약 등 국제사회에서 에 지  환경자원의 경제  가치와 에 지 효

율의 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향후 온실가스를 의무 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 될 것으로 보여 이에 한 응책으로서 에

지의 효율  이용에 한 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에 지 자원 확보, 효율, 환경 등 미래지향  에 지 

정책 마련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 지의 이용률은 2% 내외에 불과한 실

정이다.

  특히, 농업부문의 에 지 소비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

가 상승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비 증가는 농업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의 하나인 신재생에 지의 

농업부문 보 률은 극히 미미한 수 이다. 그 원인으로 기 설치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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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기술에 한 신뢰 부족, 농가의 의지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약 이행 응, 환경보 , 에 지  자

원부족 응 등을 해 농업부문 에 지의 효율  리의 필요성과 정책  

심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 지의 농업부문 공  확 를 해서는 산업 동향과 기

술수 의 진단을 통해 향상이 필요한 기술을 도출함으로써 농가의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며, 정부 지원 방향성을 제시함은 물론, 장기 망을 기 로 

한 농업부문 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 은 우리나라 청정에 지의 산업 동향과 지원 제도 등을 

살펴보고, 농업부문의 청정에 지 체 황  확  가능성을 진단․ 망

함으로써 보다 효율 인 농업부문의 청정에 지 보  확  방안을 도출하

는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정에 지 련 제조업체 수, 고용인원, 매출액, 투자실 , 수출

황 등의 검토와 함께 신재생에 지 원별․단계별 기술수 과 국산화율을 

진단하고, 련 지원 제도 등을 정리하여 계기  등에 기 자료를 제공

하도록 한다.

  둘째, 청정에 지의 농업부문 도입 동향과 도입 과정에서의 문제 을 도

출하고, 향후 확  가능성  효과를 분석하여 확  방안 도출의 근거 자

료로 활용한다.

  셋째, 해외 주요 국가의 청정에 지 산업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사

을 도출하고, 청정에 지 산업 망을 기 로 농업부문의 응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최종 으로 청정에 지 농업시스템 구축의 참고자료로 활용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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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이철용․이상열(2010)은 국내외 신재생에 지 부품․소재산업  시장

동향, 문제 , 비교우  등을 분석하고, 신재생에 지 부품․소재의 수출

략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태양 , 풍력, 연료 지산업 심으로 내용을 

개하고 있어 지열이나 목재펠럿, 바이오에 지 등 농업부문과 큰 연 이 

있는 산업의 근은 이루어져 있지 않다.

  권 수(2010)는 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과 지역발  정책을 소개하면

서 신재생에 지 시장, 산업육성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 분석을 

통해 국내 신재생에 지의 산업화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안지운(2010)은 기술 ․경제  측면에서 에 지원들의 가능성을 진단

하고, 이를 토 로 미래에 지시스템 구축에 한 분석모형을 설정하 으

나, 총 3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의 1차연도 보고서로 구체 인 망치

는 도출되어 있지 않고 기반 구축을 한 기본 모형 구축에 을 두고 

있다.

  KOTRA(2007, 2008, 2009, 2010)에서는 EU, 미국, 일본, 국 등의 신재

생에 지 산업동향 등을 에 지원별로 정리하고 있다.

  기존의 자료는 국내외 신재생에 지 산업과 련한 연구이나, 상 에 지

원이 태양 , 풍력, 수력 등에 을 두고 있으며, 농업부문과 련성이 높은 

지열, 바이오에 지, 목재펠렛 등과 연 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더욱이 

신재생에 지산업의 기술수 이 어느 정도 도달했으며, 향후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거나 진단한 자료는 거의 무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펠렛, 바이오, 지열, 공기열 등 농업과 연계성

이 높은 신재생에 지를 상으로 문가 집단 평가를 통해 에 지원별․

단계별 기술수 을 진단하고, 향후 망치 도출을 시도함으로써 기존의 연

구와 차별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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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

3.1.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총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

서는 청정에 지 업체 수, 고용인원, 매출액, 수출  투자실  등을 살펴

보았다. 한, 신재생에 지 문 업체를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기

로 기술수 을 진단하 으며, 신재생에 지 련 정책도 최근 상황까지 

정리하 다.

  제3장에서는 농업부문의 신재생에 지 도입 황을 검토하고, 도입 과정

에서 발생되는 문제 을 도출하 다. 이와 함께 향후 농업부문의 신재생에

지 도입 확  가능성을 진단하고, 도입 확 를 한 과제를 제시하 다.

  제4장에서는 EU, 미국, 일본, 국의 신재생에 지 산업 동향, 이용 실

태, 정책 등을 련 문헌을 기 로 정리하 으며, 이를 통해 시사 을 도출

하 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체의 신재생에 지 보  목표 망은 물론, 농

업부문의 보  망을 제시하고, 이 망치를 토 로 농업부문의 신재생에

지 확 를 한 방안을 마련하 는데, AHP 기법으로 방안의 우선순 를 

설정하 다.

  제5장에서는 재까지 연구된 연구결과를 주요 핵심 사항별로 요약하고, 

결론을 유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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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방법

  신재생에 지 산업 동향, 주요 국가  우리나라 신재생에 지 이용 실

태 악의 기  통계 조사를 해 지식경제부, 에 지 리공단, 에 지경

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 산업연구원 등의 통계자료  선행 조사연구 

등을 활용하 다.

  신재생에 지의 에 지원별 기술수 을 진단하기 해 신재생에 지 

문 업체 1,400업체를 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응답은 40

업체로 2.9%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련 문 업체는 규모가 세할 뿐만 

아니라 도산하거나 수시로 이주하여 조사표가 반송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

았기 때문에 회수율은 크게 낮은 상황이다.

표 1-1.  신재생에 지 문 업체 조사 개요

조사 상  기간 회수
회수율
(%)

종자회사

∙ 상 : 신재생에 지 문 업체 1,400업체

∙기간 : 2011.9.14～10.5

∙내용 : 신재생에 지 원별 기술수 , 문제 , 

향후 망 등

40업체 2.9

  신재생에 지의 기술수 진단은 문가 델 이(Delphi) 조사 방법을 이

용하 으며, 확  방안의 우선순  도출은 AHP 방법론을 채택하 다. 신

재생에 지 망은 연도별 통계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

가 조사를 통한 델타이 조사 방법으로 체하 다.





청정에 지 산업 동향  지원 제도  제2장

1. 청정에 지 산업 황

1.1.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신재생에 지 생산량은 2000년 총 213만 TOE에서 2005년에는 2000년 

비 2.3배 증가한 488만 TOE, 2009년은 609만 TOE로 2.9배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에 지원별로는 폐기물이 체 신재생에 지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

이 가장 높으나, 비율은 2000년 93.0%에서 2005년 75.9%, 2009년 74.9%

로 2000년보다 18.1%P 하락하 다. 태양열이나 태양 의 경우 생산량이 

매년 조 씩 증가하는 추세이나, 비 은 1～2% 내외로 정체하고 있다. 수

력 생산량은 2005년까지 증가하 으나, 이후 감소 경향이 뚜렷하여 비 도 

2005년 18.8%에서 2009년 10.0%로 8.8%P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바이오에 지 생산량은 2000년 8만 TOE로 체 신재생에 지 생

산량 가운데 3.9%의 비 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9년 58만 TOE로 생산

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비 도 9.5%까지 확 되었다.

  지열은 최근 농업부문에서 활발히 이용되는 신재생에 지로써 2001년까

지는 생산량이 없었으나, 2002년부터 일부 생산되기 시작하 다. 2009년 

재 지열 생산량은 2만 TOE로 체 신재생에 지 생산량의 0.4%에 불과

하나, 향후 농업부문 이용 확  시 생산량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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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에 지원별 신재생에 지 생산량

단 : TOE, %

2000 2005 2006 207 2008 2009

태양열
41,689

(2.0)

34,729

(0.7)

33,018

(0.6)

29,375

(0.5)

28,036

(0.5)

30,669

(0.5)

태양
1,321

(0.1)

3,600

(0.1)

7,756

(0.1)

15,325

(0.3)

61,128

(1.0)

121,731

(2.0)

바이오
82,004

(3.9)

181,275

(3.7)

274,482

(5.3)

370,159

(6.6)

426,760

(7.3)

580,419

(9.5)

풍  력
4,171

(0.2)

32,472

(0.7)

59,728

(1.1)

80,763

(1.4)

93,747

(1.6)

147,351

(2.4)

수  력
20,456

(1.0)

918,504

(18.8)

867,058

(16.6)

780,899

(13.9)

660,148

(11.3)

606,629

(10.0)

연료 지 -
  526

(0.0)

1,670

(0.0)

1,832

(0.0)

4,367

(0.1)

19,193

(0.3)

폐기물
1,977,662

(93.0)

3,705,547

(75.9)

3,975,272

(76.1)

4,319,309

(77.0)

4,568,568

(78.0)

4,558,131

(74.9)

지  열 -
2,558

(0.1)

6,208

(0.1)

11,114

(0.2)

15,726

(0.3)

22,126

(0.4)

계
2,127,303

(100.0)

4,879,211

(100.0)

5,225,192

(100.0)

5,608,779

(100.0)

5,858,481

(100.0)

6,086,249

(100.0)

자료: 에 지 리공단 신재생에 지센터,「신재생에 지 보 통계」, 2010.

  지역별 신재생에 지 생산 비 을 살펴보면, 국에서 신재생에 지 생

산이 가장 많이 되는 지역은 남으로 체의 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경기(22.7%), 경남(15.1%), 강원(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에 지원별로는 태양열의 경우 경기가 30.1%로 가장 높은 가운데 경남, 

충남, 경북, 남 순의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태양 은 남(39.0%), 경

북(19.7%), 북(16.4%)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바이오에 지는 60% 이

상이 경기(40.9%)와 경남(20.9%)에서 생산되며, 풍력은 고지 가 많은 강

원(44.9%)과 경북(35.2%), 바람이 많은 제주(17.0%)의 생산 비 이 높다. 

신재생에 지 생산량 가운데 비 이 가장 높은 폐기물은 남(33.2%)과 

경기(21.6%)에서 과반 이상이 생산되고 있다. 지열은 경기의 생산 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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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강원(14.0%), 경남(10.3%), 충남(10.1%)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  지역별․에 지원별 신재생에 지 생산 비 : 2009년 기

단 :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북 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태양열 30.1  8.2  4.9 13.1  5.7 10.4 11.4 13.9  2.3 100.0 

태양  5.9  1.8  1.8  7.4 16.4 39.0 19.7  7.0  1.0 100.0 

바이오 40.9  6.7  3.3  2.5  7.4  8.4  9.5 20.9  0.4 100.0 

풍  력  0.0 44.9  0.0  0.1  1.5  1.0 35.2  0.3 17.0 100.0 

수  력 21.3 39.1 22.1  1.2  5.7  2.9  3.5  4.1 - 100.0 

연료 지 24.9  0.0 -  9.5 30.0 16.7 18.7  0.1 - 100.0 

폐기물 21.6  8.0  6.5  2.3  3.2 33.2  8.2 16.6  0.5 100.0 

지  열 37.3 14.0  6.5 10.1  6.9  6.3  8.3 10.3  0.3 100.0 

평  균 22.7 11.7  7.4  2.4  4.2 26.9  8.8 15.1  0.8 100.0 

  주: 경기=서울+인천+경기, 충남= +충남, 남= 주+ 남, 경북= 구+경북, 경남=

부산+울산+경남.

자료: 에 지 리공단 신재생에 지센터,「신재생에 지 보 통계」, 2010.

1.2.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1.2.1. 에 지원별 제조업체 수  고용인원

  신재생에 지 제조업체 수는 2004년 46개사에서 2007년 100개사로 증

가하 으며, 2010년에는 215개로 2004년에 비해 4.7배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 으로 확 하고 있다.

  에 지원별로는 2000년  반까지만 해도 풍력과 태양열이 신재생에

지 제조업체의 과반을 차지하 으나, 2007년 이후부터는 이들 에 지원의 

제조업체 수 비 은 감소하 다. 반면, 태양  제조업체 비 이 가장 높아

져 2010년 재 체의 45.1%를 차지할 정도로 업체 수가 증 하 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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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에 지 제조업체 비 도 증가하여 2010년 21.4%로 나타났으며, 농업

부문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지열의 제조업체 수는 10개사로 거의 증가하

지 않아 농업부문의 신재생에 지 보 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3.  신재생에 지 제조업체 수 추이

단 : 개사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46

(100.0)

57

(100.0)

77

(100.0)

100

(100.0)

133

(100.0)

192

(100.0)

215

(100.0)

태양
10

 (21.7)

13

 (22.8)

18

 (23.4)

 30

 (30.0)

 51

 (38.3)

 83

 (43.2)

 97

 (45.1)

풍력
13

 (28.3)

15

 (26.3)

18

 (23.4)

 23

 (23.0)

 26

 (19.5)

 30

 (15.6)

 32

 (14.9)

바이오에 지
 6

 (13.0)

 9

 (15.8)

14

 (18.2)

 19

 (19.0)

 26

 (19.5)

 39

 (20.3)

 46

 (21.4)

태양열
10

 (21.7)

13

 (22.8)

19

 (24.7)

 19

 (19.0)

 20

 (15.0)

 23

 (12.0)

 23

 (10.7)

지열
 5

 (10.9)

 5

  (8.8)

 6

  (7.8)

  6

  (6.0)

  7

  (5.3)

 10

  (5.2)

 10

  (4.7)

연료 지
 2

  (4.3)

 2

  (3.5)

 2

  (2.6)

  3

  (3.0)

  3

  (2.3)

  7

  (3.6)

  7

  (3.3)

  주: (  ) 내는 계에 한 구성비임.

자료: 지식경제부.

  신재생에 지 제조업체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고용인원 수도 증가하

고 있다. 2004년 826명 정도이던 신재생에 지 련 고용자 수가 2007년 

3,691명으로 4.7배 증가하 으며, 2010년에는 2004년 비 무려 16.2배나 

늘어난 13,380명이다. 2011년에도 년보다 28.3% 늘어난 17,161명에 달

할 것으로 상된다.

  에 지원별로는 태양 과 풍력산업이 체(2010년 기 )의 84.0%로 상

당부분을 차지하는 등 태양 과 풍력이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내고 있

다. 특히, 태양 의 고용인원 수는 2004년 160명에 불과하 으나, 2010년 

8,579명으로 53.6배나 증가하 으며, 2011년에는 년보다 37.6%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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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7명이 될 것으로 망된다.

그림 2-1.  신재생에 지 련 고용자 수 추이

                                                                      단 : 명

‐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04 '05 '06 '07 '08 '09 '10 '11

고용수 826  1,375  2,286  3,691  6,122  10,407 13,380 17,161

     주: 2011년은 망치임.

   자료: 지식경제부.

1.2.2. 매출액  투자 실

  신재생에 지 산업 매출액은 2004년 1,461억 원에서 2007년 1조 2,537

억 원, 2010년 8조 1,282억 원으로 2004년에 비해 무려 55.6배나 증가하

다. 특히, 1업체당 매출액 규모는 2004년 31.8억 원에서 2010년 423.3억 원

으로 13.3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신재생에 지 제조업체의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

  매출액을 에 지원별로 살펴보면, 2007년까지는 풍력이 체 신재생에

지 산업 매출액의 50～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후 태양 이 

매출을 주도하는 구조로 변화되어 2010년 태양 의 매출액 비 은 72.7% 

이다. 국내 태양  산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2011년 태양  매출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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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비 76.4% 증가한 10조 4,231억 원이 될 것으로 상된다. 풍력산업은 

국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한 국 업체의 격한 성장, 세계 풍력시장의 

축1 등으로 시스템 수출이 곤란해져 매출액 비 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바이오에 지 매출액은 바이오디젤의 자율  혼합정책 등으로 인해 매출

액은 꾸 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 은 8～11% 정

도로 정체하고 있다.

표 2-4.  신재생에 지 산업 매출액

단 : 십억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체 매출액
146.1

(100.0)

283.8

(100.0)

727.1

(100.0)

1,253.7

(100.0)

3,353.2

(100.0)

5,149.9

(100.0)

8,128.2

(100.0)

14,507.2

(100.0)

태양
 33.0

 (22.6)

 66.4

 (23.4)

166.0

 (22.8)

 441.1

 (35.2)

1,601.4

 (47.8)

3,120.0

 (60.6)

5,909.7

 (72.7)

10,423.1

 (71.8)

풍력
101.0

 (69.1)

194.8

 (68.6)

462.1

 (63.6)

 618.7

 (49.3)

1,357.3

 (40.5)

1,184.5

 (23.0)

1,167.8

 (14.4)

 2,771.1

 (19.1)

바이오
  0.5

  (0.3)

  1.4

  (0.5)

 69.5

  (9.6)

 136.1

 (10.9)

 300.7

  (9.0)

 647.1

 (12.6)

 796.1

  (9.8)

 1,001.2

  (6.9)

  주: 2011년은 망치임.

자료: 지식경제부.

  신재생에 지 수출액은 2004년 6천 500만 달러에 불과하 으나, 업계의 

해외진출 가속화로 2008년 19억 6천만 달러, 2010년은 45억 8천만 달러로 

2004년 비 70배 이상 증하는 등 매년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

히, 태양 과 풍력산업의 수출 확  노력으로 2011년 수출액은 84억 2천 

달러로 년보다 83.9%나 신장할 것으로 보여 신재생에 지가 수출 효자

산업으로 부상되고 있다.

1 풍력의 경우 국 내수시장이 세계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풍력시장도 

2009년 38.6GW에서 2010년 35.8GW로 축되고 있다(지식경제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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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신재생에 지 수출 실

단 : 백만 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액 65.0 167.4 482.2 778.2 1,959.5 2,590.1 4,579.9 8,423.2

태양  6.2  16.2  65.7 177.3  866.0 1,726.7 3,787.5 6,669.7

풍력 58.8 151.2 416.5 591.2 1,064.4  848.5  788.1 1,733.5

  주: 2011년은 망치임.

자료: 지식경제부.

  이와 같이 신재생에 지 수출액이 증하면서 신재생에 지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 은 2004년 50.8%에서 2008년 64.6%, 2010년 65.1%

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2-2.  신재생에 지 매출액 비 수출액 비  추이

단 : %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04 '05 '06 '07 '08 '09 '10 '11

      주: 신재생에 지 체 매출액을 달러로 환산한 후 매출액 비 수출비

을 계산하 음.

  민간기업의 신재생에 지 R&D  공장 증설 등에 한 투자액은 2007

년 7,190억 원에서 2010년 3조 5,580억 원으로 불과 3년 사이에 4.9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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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 다. 이러한 투자 증가를 주도하는 것은 태양 산업으로써 2010년 

체 투자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2-6.  신재생에 지 투자 액 황

단 : 십억 원

2007 2008 2009 2010

계 719 2,702 2,911 3,558

태양 365 1,386 2,182 3,251

풍력 296  508  595  720

바이오에 지   5   10   67   25

태양열   1    2    3    7

지열   0    0    1    1

연료 지  52  796   64  137

자료: 지식경제부.

2. 청정에 지 산업의 기술수  진단

  신재생에 지의 시설 제조 공정별 기술수 을 진단하기 해 신재생에

지 문 업체를 상으로 2011년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우편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2 신재생에 지 제조회사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조업체 자신의 기술수 을 스스로 진단하는 것이 되므로 객 성

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아 문 업체를 조사 상으로 하 다.

  입수한 업체 수는 총 6,454업체 으나, 본 연구의 신재생에 지 상 에

지인 바이오와 지열을 취 하는 업체를 별도 선발하여 총 1,400업체를 

조사 상으로 설정하 다.

2 신재생에 지 문 업체는 에 지 리공단이 제공하고 있는 리스트(2010년 9월 

30일 기 )를 기 로 선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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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 지 문 업체는 규모가 세할 뿐만 아니라 도산하거나 수시

로 이주하여 조사표가 반송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회수율은 크

게 낮은 상황이다.3 총 40업체가 응답한 결과를 기 로 기술수 을 진단하

으며, 진단 상 에 지원은 본 연구 상인 펠릿보일러, 바이오가스

랜트, 지열히트펌 , 공기열히트펌  4가지를 심으로 분석하 다.

2.1. 에너지원별․단계별 기술수준

   단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 지 시설 제조를 한 각 공정별 기술수

을 진단한 결과, 체 평균은 5  만 에 2.5 으로 선진국 수 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에 지원별로는 바이오가스 랜트 기술이 선진

국 비 가장 낮은 수 이며(2.2 ), 상 으로 지열히트펌 (2.8 )가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 단계별로는 시설설치  시공 기술수 이 

2.7 으로 가장 높은 반면, 사후 리 기술수 은 2.3 으로 가장 낮게 평가 

받고 있다.

  한편, 기존 연구결과에서도 신재생에 지 설비의 산업화 수 이 100  

만 에서 47.1 으로 분석되어 양호한 수 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 하고 

있다.4 그 이유로 신재생에 지 설비산업이 아직 성장 기에 머물러 있어 

제반 부가가치 활동의 문화와 분업화가 진 을 보일만큼 산업이 성숙하

지 못하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단계 국내 신재생에 지 제작 기술수 은 반 으로 선진

3 신재생에 지 문 업체 1,400업체를 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나, 

주소 불명이나 이사 등의 사유로 246업체나 반송되었으며, 총 40업체만이 응답

하여 회수율은 2.9%에 불과하다.

4 기존 연구결과는 태양 설비, 풍력설비, 연료 지설비의 3  신재생에 지 설비

의 산업화수 을 진단한 자료(이 주․정만태(2010))로 본 연구 상 에 지원과

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들 3가지 에 지원이 우리나라의 표 인 

신재생에 지이므로 비교하는데 유효한 지표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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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비해 낮아 이용 확 를 해서는 기술 향상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사후 리 기술수 의 제고 방안 마련이 시 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표 2-7.  에 지원별 신재생에 지 기술수  진단

단 : 

시스템 설계 
기술수

시설제작 
기술수

시설설치  
시공 기술수

사후 리 
기술수

평 균

펠릿보일러 2.4 (47.2) 2.5 (49.7 2.6 (51.8) 2.2 (43.6) 2.4 (48.1)

바이오가스 랜트 2.2 (43.1) 2.2 (43.6) 2.3 (46.7) 2.0 (40.5) 2.2 (43.5)

지열히트펌 2.7 (54.0) 2.8 (56.5) 3.0 (59.5) 2.5 (50.0) 2.8 (56.4)

공기열히트펌 2.6 (51.5) 2.7 (53.5) 2.9 (57.0) 2.4 (47.0) 2.7 (53.6)

평 균 2.4 (49.0) 2.5 (50.9) 2.7 (53.8) 2.3 (45.3) 2.5 (49.7)

  주: (  ) 내는 100  만  환산 수임.

자료: 신재생에 지 문 업체 조사결과.

  한편, 한국에 지기술평가원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 신재생에 지의 기

술수 은 선진국에 비해 70% 수 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보

다는 다소 높은 수 이나, 여 히 선진국보다  수 임을 알 수 있다.

표 2-8.  국내 신재생에 지 연차별 기술수

단 : %

2005 2006 2007 2008 2009(목표)

기술수 65 65 70 74 76

자료: 한국에 지기술평가원 문가 조사결과.

2.2. 에너지원별 국산화율

  국내 신재생에 지 제작 기술수 이 반 으로 인 가운데 제품의 

국산화율도 평균 54.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주 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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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신재생에 지 설비기업 가운데 60.6%는 국산부품의 부족, 수입부

품의 기술  신뢰성 양호 등의 이유로 인해 설비의 생산 과정에서 수입부

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한국에 지기술평가원의 조

사결과에서도 신재생에 지의 국산화율은 70% 정도의 수 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처럼 제품의 국산화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 인 기술개발

을 통해 제품의 국산화율을 증 시킴으로써 설치비용의 감을 유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용확 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표 2-9.  국내 신재생에 지 연차별 국산화율

단 : %

2006 2007 2008

국산화율
설계 67 70 73.1

제작/생산 62 69 72.7

자료: 한국에 지기술평가원 문가 조사결과.

  본 조사결과, 에 지원별 국산화율은 지열히트펌 가 가장 높은 60.2%

로 평가하는 반면, 바이오가스 랜트는 45.9%로 국산화율이 5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가스 랜트는 기술수 도 체  낮게 평가받고 

있으면서도 국산화율도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바이오가스 랜트에 

한 R&D 지원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단된다.

표 2-10.  에 지원별 신재생에 지 제작 국산화율

단 : %

펠릿보일러
바이오
가스 랜트

지열히트
펌

공기열
히트펌

평균

국산화율 55.4 45.9 60.2 57.8 54.9

자료: 신재생에 지 문 업체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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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정에 지 련 주요 정책

  정부는「신재생에 지 기술개발  이용․보  기본계획(2009～2030)」

을 2009년도에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 지 보 률을 11%까지 

달성하고, 신재생에 지 녹색성장동력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설

정하 다. 이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2020년까지 화석연료 비 모든 국산 

신재생에 지원의 경제성 확보를 하여 단계별, 에 지원별 기술개발  

상용화 로드맵과 제품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구체 인 경제성 확보

그림 2-3.  신재생에 지 기본계획 상의 정책목표  추진 략

  자료: 지식경제부,「신재생에 지 기술개발  이용․보  기본계획(2009～20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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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망한바 있다.

  주요 국산 신재생에 지원별 경제성 확보 시기는 태양 의 경우 1세  

태양 지(Si) 2015년, 2세  태양 지(Si박막, CIGS) 2015년, 3세  태양

지(염료감응, 유기) 2020년으로 망하 다. 풍력은 2MW  풍력발 기 

2010년, 5MW  풍력발 기 2016년으로, 태양열은 10kW  시형 태양

열발 시스템 2012년, 200kW  시형 태양열발 시스템 2013년 등 경제

성 확보의 목표시기를 설정하 다.

  최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까지 세계 5  신재생에 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 등 민․  합동으로 총 40

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하 다.5 이러한 투자를 통해 략  R&D  

사업화, 산업화 진 시장창출, 수출산업화 진, 기업 성장기반 강화의 4

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신재생에 지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략  R&D  사업

화 추진은 2011～2015년간 총 3조원을 지원하는데 차세  태양 지, 해상

용 형풍력 등 10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2015년까지 1.5조원을 집  투

자하고, 태양  장비, 베어링․기어박스 등 풍력부품 등 8  부품․소재․

장비 기술개발  국산화에 2015년까지 1조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한, 소․ 견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시험분석․성능검사․실증 

등을 지원하는 Test-bed를 구축(2011년 200억 원, 4～5개)하고, 이를 거

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한다.

  둘째, 산업화 진 국내 시장창출 강화 분야의 세부과제 내용으로는 학

교, 항만, 우체국, 산업단지, 공장, 물류창고 등에 신재생에 지 설비를 집

 설치하는 10  그린 로젝트 추진 계획이다. 한, 2012년부터 신재생

에 지 공 의무화제도(RPS)6를 시행하여 2022년까지 총 49조원의 신규시

장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주도형(Community Ownership) 로젝트도 시범 

추진한다. 신재생에 지 의무연료혼합제도(RFS)7도 2013년부터 도입하는 

5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10.10.13).

6 신재생에 지 공 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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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마련한다.

표 2-11.  정부의 신재생에 지산업 발 략 추진과제

추진과제 세부 과제 주요 내용

략  
R&D 
사업화
추진

①시장선  10  핵심 
원천기술 개발

차세  박막 태양 지, 해상용 형 풍력발
기 등 10  핵심원천기술개발에 ’15년까지 1.5
조원 투자

②핵심부품․소재․장
비 개발 지원 강화

태양  장비, 풍력부품(기어박스․베어링 등) 
등 8  부품․소재․장비 개발에 ’15년까지 1
조원 투자

③기술 심 소․
견기업 육성

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제품의 성능검사․
실증 등을 지원 하는 Test-bed 구축(’11년 
4～5개, 200억원 신규지원)

산업화
진

시장창출

④10  그린 로젝트 
추진

우체국, 항만, 학교, 산업단지, 공장 등 10  
분야에 신재생에 지 설비를 집  설치

⑤시장창출 지원 제도 
신

’12년부터 RPS 시행, 지역사회 주도형 로젝
트 추진, 공공기 의 선도  역할강화, Korea 
Super Grid 구축

수출
산업화
진

⑥해상풍력 Top-3 로
드맵 수립․추진

해상풍력 로드맵 수립(’10.10월), 13년까지 서
남해안권에 100MW 실증단지 구축, 19년까
지 2.5GW로 확

⑦해외시장진출 종합지
원 시스템 구축

로젝트 발굴, 타당성 조사 등 해외 진출 지
원사업 추진(’11년 100억원 신규지원)  수
출지원센터 설치

⑧신재생에 지 로벌 
스타기업 50개 육성

’15년까지 수출 1억불 이상의 로벌 스타 기
업 50개를 발굴하여 집  지원․육성

기업 성장
기반 강화

⑨ 융․세제지원메카
니즘 구축

1,000억 규모의 신재생에 지 상생 보증펀드
를 조성하고, 투자세액 공제 상 조정

⑩기업 맞춤형 문 인
력 양성

고  R&D․설계, 생산, 시공․설치․운 인력 
등 기업 수요단계별로 맞춤형 문인력 양성

⑪과감한 규제개선으로 
민간 참여 진

계통연계, 인허가 차 폭 간소화, 주택용 
신재생에 지 설비의 상계제도 유지 등 규제 
개선 추진

자료: 지식경제부.

7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 연료의 혼합을 의무하는 제도를 의무연료혼합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s)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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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수출산업화 진을 해 성장 잠재력이 큰 세계 해상풍력시장 선

을 해 ‘해상풍력 Top-3 로드맵’을 수립하여 5MW  형 국산풍력발

기를 2012년까지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3년까지 100MW(5MWx 

20기) 실증단지 구축, 2019년까지 2.5GW(5MWx500기) 확 (총 9조원 투

자)하고자 한다. 해외 로젝트 발굴, 타당성 조사, 수출  로젝트 수주 

등을 체계 으로 지원하는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해

외진출지원센터도 설치한다. 한, 해외시장진출 시 성공가능성이 큰 기업

을 집  지원하여 2015년까지 수출 1억불 이상의 로벌 스타기업 5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넷째, 기업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기업, 발 사, 융권 공동으로 1천

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 지 문 상생보증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소․

견기업에게 최  1.6조원 규모의 출을 보증하도록 한다. 수요 단계별로 

기업 맞춤형 문 인력을 양성하고 계통연계, 인허가 차 등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발 략을 통해 정부는 신재생에 지 사업이 2015년까지 수

출, 고용 등 우리나라 경제를 선도하는 표 산업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

가 통 인 화석연료 자원 빈국에서 벗어나 신재생에 지 심의 새로운 

에 지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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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부문 청정에 지 도입 황과 문제

1.1. 신재생에너지의 농업부문 도입 실적

  우리나라의 에 지 소비량은 2000년 1억 9,289만 TOE에서 2009년 2억 

4,331만 TOE로 2000년 비 26.1% 증가하 으며, 이  신재생에 지 소

비량은 동년 213만 TOE에서 609만 TOE로 2.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총 에 지 소비량에서 신재생에 지가 차지하는 비 은 

2000년 1.1%에서 2009년 2.5%로 1.4%p 상승하여 신재생에 지 보 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국내 1차 에 지 소비량  신재생에 지 비

단 : 천 TOE,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에 지(A) 192,887 228,622 233,372 236,454 240,752 243,311

신재생에 지(B)   2,127   4,892   5,225   5,609   5,858   6,086

비 (B/A)    1.10    2.13    2.24    2.37    2.43 2.50

자료: 에 지 리공단 신재생에 지센터,「신재생에 지 보 통계」, 2010.

  우리나라의 신재생에 지 공  비 이 2.5%로 상당히 낮은 가운데 주요 

국가의 신재생에 지 공  비 을 비교해 보면, 북유럽의 공  비 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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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높은 편이다. 즉, 아이슬란드의 경우 2009년 기  신재생에 지 공  

비 이 83.4%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르웨이 46.2%, 스웨덴 

35.2%, 핀란드 24.5%, 덴마크 20.1% 등 상 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비

이 높다.

  스 스(20.4%)나 오스트리아(28.1%), 뉴질랜드(36.5%)의 신재생에 지 

공  비 도 높은 반면, 독일(10.0%), 랑스(8.1%), 미국(5.7%), 일본

(3.4%)과 같은 소  강 국들의 비 은 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 지 공  비 은 매년 증가 추

세이며, 우리나라보다는 높아 신재생에 지 보  확산을 해 국내 책 

마련이 필요한 시 이다.

표 3-2.  주요 국가별 신재생에 지 공  비  추이

단 :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아이슬란드 74.4 74.7 78.4 80.7 82.9 83.4

덴 마 크 11.4 17.2 16.2 18.2 18.9 20.1

핀 란 드 24.8 24.0 23.6 23.8 26.1 24.5

노르웨이  51.5 48.9 43.0 47.0 45.3 46.2

스 웨 덴 31.7 29.7 29.7 31.4 32.4 35.2

스  스 19.2 18.6 18.0 20.7 20.6 20.4

오스트리아 24.0 22.5 23.7 25.8 27.1 28.1

뉴질랜드 29.0 31.1 31.1 31.8 33.1 36.5

캐 나 다 16.9 16.0 15.8 16.3 17.0 17.0

미    국  4.8  4.8  5.0  4.9  5.4  5.7

 랑 스  6.7  6.1  6.4  6.9  7.6  8.1

독    일  3.2  5.2  9.1  8.9  8.9 10.0

일    본  3.3  3.4  3.5  3.4  3.4  3.4

  주 1) 신재생에 지 공  비 은 석유 환산 기 임.

     2) 2009년은 잠정치임.

자료: 에 지 리공단 신재생에 지센터,「신재생에 지 보 통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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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체 신재생에 지 공  비 이 2.5%에 

불과한 실정인 가운데, 신재생에 지 총 소비량에서 농어업부문이 차지하

는 비 은 2008년 3.2%로 상당히 미미한 수 이다. 이는 농어업부문의 에

지원별 소비량이 석유 73%, 기 19%, 석탄 8%, 천연가스 0.3% 등으로 

주로 화석연료 주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8. 즉, 농업부문의 

신재생에 지 소비는 거의 없는 상태로 신재생에 지 보 은 아직 기 단

계라 볼 수 있다.

그림 3-1.  신재생에 지의 산업별 소비량 구성

제조업

(95.4%)

농어업

(3.2%)

건설업(1.2%)

광업(0.1%)

     자료: 에 지 리공단 신재생에 지센터,「신재생에 지 보 통계」, 2008.

  참고로 농업부문에 최근 보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열 설비용량

의 용도별 구성비를 보면, 공공시설이 체의 55.7%로 가장 높으며, 다음

이 가정용 12.6%, 사회복지시설 8.4%, 산업시설 7.0% 등으로 나타난 반면, 

농업시설의 비 은 6.3%에 불과한 실정이다.

8 김연 ․박기환․강창용․김윤형․김한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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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지열 설비용량의 용도별 구성비: 2009년 기

0.0  10.0  20.0  30.0  40.0  50.0  60.0 

가정용

공공시설

교육시설

농업시설

사회복지시설

산업시설

상업시설

기타

12.6%

55.7%
5.2%

6.3%

8.4%

7.0%

4.3%

0.5%

       주: 총 설비용량은 설치용량의 단순합계임.

     자료: 에 지 리공단 신재생에 지센터,「신재생에 지 보 통계」, 2010.

  이처럼 농업부문의 신재생에 지 도입 실 이 아직까지 많지 않은 상황

이기 때문에 조사 상 신재생에 지 문 업체의 매출액  농업부문이 차

지하는 비 은 평균 15.9%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에 지원별로는 지열히트펌 의 농업부문 비 이 18.9%로 가장 높으며, 

펠릿보일러 18.5%, 바이오가스 랜트 13.2%, 공기열히트펌  13.1%의 순

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지열히트펌 의 매출액 비 농업부문 비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체 조사 상 업체의 87.5%가 지열히트펌 를 

표 3-3.  신재생에 지 련 조사 상 업체의 매출액  농업부문 비

단 : %

펠릿보일러
바이오
가스 랜트

지열히트
펌

공기열
히트펌

평균

농업부문 비 18.5 13.2 18.9 13.1 15.9

자료: 신재생에 지 문 업체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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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하고 있는데 반해, 펠릿보일러는 41.7%로 나타나 농업부문에서는 지

열히트펌  보 률이 타 에 지원에 비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1.2. 신재생에너지의 농업부문 도입 과정상 문제

  신재생에 지 공  확 를 한 정부의 극 인 노력과 체에 지 활

용에 한 사회  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의 신재생에 지 도

입 실 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원인은 경제  측면, 기술  

문제, 농가 인식 부족 등 다양하다.

  신재생에 지 문 업체를 상으로 신재생에 지의 농업부문 도입 과

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설문조사한 결과, ‘농가 자 력 부족(25.0%)’과 

‘정부․지자체의 지원 능력 부족(25.0%)’을 주요 문제로 지 한 비 이 

체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자 문제가 도입 확 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분야에 지열히트펌  설치는 2009년부터 일

부 시험 보 하고 있으나, 설치 시 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10억 5천만 원

/ha) 보 률이 낮으므로 설치단가를 낮추기 해서는 량공  체계가 이

루어져야 한다.9

표 3-4.  신재생에 지의 농업부문 공  과정 시 발생되는 문제

단 : %

농가 
인지도 
부족

농업부문 
공  기술 
미흡

농업부문 
공 을 한 
문인력 부족

농가 
자 력 
부족

정부․지자체의 
지원 능력 부족

기타 계

구성비 18.4 19.7 10.5 25.0 25.0 1.3 100.0

  주: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신재생에 지 문 업체 조사결과.

9 김연 ․이상민․김배성(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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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신재생에 지의 농업부문 공  기술 부족(19.7%)과 농가의 인지도 

부족(18.4%)도 도입 확 를 해하는 주요 요인 의 하나로 조사되었다. 

세 소규모 농가는 규모화․ 문화된 농가보다 경  마인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용 난방기에 면세유와 농사용 기를 사용하고 있어 에 지 

약에 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고온성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도 

유가 상승 시 일시 으로 에 지 감에 한 심을 보이다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다시 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장기 으로 유가가 상승하여 에 지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망

되어 농가는 에 지 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지만, 기 투자비가 많고, 

에 지 감시설에 한 기술수 을 신뢰하지 못해 지열히트펌  등 신재

생에 지 공 이 확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농업부문의 신재생에 지 도입을 진하기 해서는 정부의 

극 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농업부문 용을 한 기술의 R&D 투자 

확 는 물론, 기 설비 도입 농가의 시찰 확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하다.

2. 농업부문 청정에 지 확  가능성 진단

2.1. 신재생에너지 확대 가능성

  농업부문에 보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열히트펌 는 설치 시 많

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설치 효과에 한 농가의 확신이 부족하며, 

임차농의 경우 설치가 곤란한 문제가 있어 아직까지 보 률은 낮은 상황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열 공  잠재량은 27,896천 TOE이며, 2008

년까지 사용량은 0.03% 미만으로 공  잠재량이 많아 향후 기술개발이 이

루어진다면 사용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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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재 농가의 지열 보  확  곤란 사유

단 : %

비용
과다

기술 
불신

부지
소

임차지 
문제

경작
규모

이용
기술

기타 계

구성비 32.3 10.8 10.8 7.7 5.6 5.1 27.7 100.0

  주: 기타에는 이유 모름(13.8%)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김연 ․이상민․김배성, “제3장 농업부문 신재생에 지 이용 활성화 방안”,  ｢농업

망 2010｣,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0.

  목재펠릿도 농가의 인식 부족과 목재펠릿의 지속  공  가능성의 의문, 

펠릿 보 을 한 장소 필요 등으로 인해 농가 수요가 은 실정이다. 그

러나 산림청은 목재펠릿 공  가능량을 2012년 75만 톤, 2020년 500만 톤

으로 상하고 있다.11 한, 시설원 용 목재펠릿 공 계획량은 2012년 

50만 톤, 2020년에는 125만 톤인데, 1ha 난방에 소요되는 목재펠릿은 약 

241톤으로 2020년의 공 계획량은 시설재배면  5,180ha에 공  가능한 

물량이다.

  신재생에 지 문 업체의 조사결과, 농업부문의 신재생에 지 보 은 

향후 재와 비슷(37.3%)하거나 확 (57.6%)할 것으로 상하는 문가가 

94.9%인데 비해 감소 망은 5.1%에 불과하여 농업부문 보 률은 앞으로 

확 할 가능성이 높다.

  에 지원별로는 산업 체와 마찬가지로 지열히트펌 (67.5%)와 바이오

가스 랜트(61.5%)의 증가 가능성이 높으며, 상 으로 펠릿보일러와 공

기열히트펌 의 증가 가능성은 다소 낮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은 지열히트펌 와 바이오가스 랜트의 보 이 재보다 더욱 확

할 것으로 망된다.

10 김연 ․이상민․김배성(2010).

11 국내 목재펠릿 생산은 2012년 40만 톤, 2020년 100만 톤, 해외수입은 2012년 

35만 톤, 2020년에 400만 톤으로 자 률이 20%에 불과하여 수입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수 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김연 ․이상민․김배성(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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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농업부문의 신재생에 지의 보  확  가능성 여부

단 : %

증가 비슷 감소 계

펠릿보일러 51.3 41.0 7.7 100.0

바이오가스 랜트 61.5 33.3 5.1 100.0

지열히트펌 67.5 27.5 5.0 100.0

공기열히트펌 50.0 47.5 2.5 100.0

평 균 57.6 37.3 5.1 100.0

자료: 신재생에 지 문 업체 조사결과.

2.2. 신재생에너지 보급 효과12

  시설원  가온면 을 2020년에 1만 3,657천ha로 추정하고, 이  지열 

보 이 가능한 조건을 갖춘 6,323ha(46%)를 보 목표로 설정하 다.13 지

열은 기설치비가 높고, 설치기술이 완 하지 않아 처음에는 시험보 하

다가 기술개발이 완 하게 되었을 때 증 으로 보  확 가 이루어지도

록 하 다.

  이러한 가정을 기 로 지열 보 에 따른 농업부문의 직․간  효과로는 

첫째, 경 비 감 효과이다. 유가 수 에 따라 다르지만 배럴당 국제유가 

100달러를 가정하면, 2020년까지 지열보 에 따른 경 비 감 효과는 1

조 2,152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지열 보 으로 경유사용량을 90% 수  감함에 따라 CO2 배출

량은 ha당 464TCO2 일 수 있어 이를 CO2 거래 액으로 환산할 때 2020

년까지 678억 원의 이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12 신재생에 지 보  효과는 김연 ․이상민․김배성(2010) 자료를 기 로 재정

리하 다.

13 가온 시설면  300평 이상에 고온성 작물을 재배하는 면 을 기 으로 하되, 

임차면 과 제주지역은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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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지열 보 으로 가온시간이 연장되어 생산량이 ha당 60톤 증수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2020년 기  1조 2,152억 원의 생산량 증

가 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열히트펌  개발 기술이 단계 으로 진행되어 2020년에는 재

보다 설치비가 50% 감될 경우 기술개발에 따른 설치비  고정비 감 

효과는 2012년 441억 원, 2020년 1조 4,341억 원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표 3-7.  농업부문의 지열 보 에 따른 직․간  효과

단 : 억 원

2010 2011 2012 2015 2018 2020

경 비 감 효과 582 1,026 1,486 3,105 6,454 11,587

CO2 감 효과  37    64    92   188   383    678

생산량 증수 효과 656 1,146 1,648 3,371 6,862 12,152

기슬개발 효과  71   217   441 1,742 5,991 14,341

  주: 경 비 감 효과는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기 임.

자료: 김연 ․이상민․김배성, “제3장 농업부문 신재생에 지 이용 활성화 방안”,  ｢농업

망 2010｣,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0에서 재정리.

  목재펠릿 난방시설 보 목표는 시설원  가온면  1만 3,657ha(2020년) 

 지열 보 이 어려운 지역 5,180ha를 보 목표로 설정하 다. 목재펠릿 

난방기 보 목표는 2010년 160ha, 2012년까지 보 목표의 22.5%인 

1,164ha, 2020년까지 100% 보 하는 것으로 하 다.

  이를 가정하여 목재펠릿 가온시설 보 에 의한 직․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재펠릿 보 에 따른 경 비 감 효과는 유가

가 100달러일 경우 2020년 2,578억 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목재펠릿 난방기 보 으로 ha당 경유사용량 1만 4,000리터를 감할 수 있

어 2020년까지 618억 원의 CO2 배출량이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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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농업부문의 목재펠릿 보 에 따른 직․간  효과

단 : 억 원

2010 2011 2012 2015 2018 2020

경 비 감 효과 80 329 579 1,329 2,078 2,578

CO2 감 효과 19  79 139   318   498   618

  주: 경 비 감 효과는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기 임.

자료: 김연 ․이상민․김배성, “제3장 농업부문 신재생에 지 이용 활성화 방안”,  ｢농업

망 2010｣,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0에서 재정리.

  이와 같이 기존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농업부문의 신재생에 지 보

 확  시 농가의 경 비 감과 생산량 증 로 인한 소득 증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탄소배출 감 등 사회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

문에 농업부문의 신재생에 지 보  확 는 향후 확 될 가능성이 높을 것

으로 상된다.

3. 농업부문 청정에 지 이용 확 를 한 과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 지 공  비 이 2.5%로 상당히 낮은 가운데 신재

생에 지 총 소비량에서 농어업부문이 차지하는 비 이 3.2% 정도로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농업부문의 신재생에 지 보 률이 낮은 것은 

시설 도입에 따른 기 투자부담 과다, 련 기술의 미검증으로 농가의 신

뢰 부족, 체에 지에 한 농가의 인식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 지의 농업부문 보  확 를 통해 농가의 

경 비 감과 함께 생산량 증 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CO2 감 효과 등

도 달성할 수 있는 직․간  효과가 크다. 이 때문에 부분의 신재생에

지 문가는 향후 농업부문 이용이 확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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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처럼 농업부문의 신재생에 지 보  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

를 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과제 발굴이 요구된다. 우선, 신재생에 지 

련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에 있어 이의 향상을 한 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신재생에 지 도입 시 경 비 감과 생산량 증  효과가 크기 때

문에 기 도입된 지역의 사례를 극 찰하는 등 시설을 이용하려는 농업

인의 의지가 무엇보다 요하다.

  셋째, 신재생에 지의 농업부문 보  확 를 해 정부가 상당부분의 보

조를 해 주고 있으나, 여 히 기 투자비용이 과다하여 쉽게 시설을 설치

하기 곤란하므로 정부의 지원 정책 확 가 요청된다. 컨  목재펠렛의 

경우 행 kg당 400원을 320원으로 공 가격을 인하하면, 농가수요가 있

을 것으로 상되는 등14 정책  지원 여하에 따라 농업부문의 신재생에

지 이용 확 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14 김연 ․이상민․김배성(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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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선진국의 청정에 지 산업 동향

1.1. EU

1.1.1. 신재생에 지 생산 황15

  2009년 세계의 신재생에 지발 량은 1,226GW이며, 이 에서 수력발

량이 체의 79.9%인 980GW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

로 풍력 159GW(13.0%), 바이오매스 54GW(4.4%)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신재생에 지발 량 가운데 EU가 차지하는 비 이 19.2% 정도

인 가운데, 에 지원별로는 태양 이  세계 발 량의 76.2%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풍력이 47.2%로 비교  높은 수 을 보

이고 있다. 바이오매스와 태양열은 각각 29.6%와 28.6%의 비 을 차지하

고 있다. 한편, 신재생에 지 에서 EU가 가장 많은 발 량을 보이는 에

지는 수력으로써 체 EU 발 량의 51.6%인 127GW를 기록하고 있으

며, 풍력이 31.9%인 75GW로 나타나 수력과 풍력이 체 EU 신재생에

15 한국산업마 연구소(2011)에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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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발 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4-1.  EU 신재생에 지발 량 황: 2009년 기

단 : GW, %

풍력 수력
바이오
매스

태양 태양열 지열 해양 계

세계
(A)

159

(13.0)

980

(79.9)

54

(4.4)

21

(1.7)

0.7

(0.1)

11

(0.9)

0.3

(0.0)

1,226

(100.0)

EU
(B)

 75

(31.9)

127

(54.0)

16

(6.8)

16

(6.8)

0.2

(0.1)

0.8

(0.3)

0.3

(0.1)

 235

(100.0)

A/B 47.2 13.0 29.6 76.2 28.6 7.3 100 19.2

자료: 한국산업마 연구소(2011)에서 재작성.

  EU의 바이오매스 산업은16 바이오가스, 도시폐기물, 고형 바이오매스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EU의 바이오가스 생산능력은 2007년 기 으로 2006

년보다 약 1MTOE 증가한 600만 TOE 정도이다. EU의 최  바이오가스 

생산국은 독일로써 2007년 240만 TOE를 생산하 는데, 독일은 1인당 바이

오가스 생산능력이 인구 1,000명당 29TOE로 EU 국가  가장 우수하다.17

표 4-2.  EU 주요국의 바이오가스 생산 황

단 : Ktoe

회원국 2006 2007 회원국 2006 2007

독일 1,665 2,383 네덜란드  141  174

국 1,494 1,592 오스트리아  118  139

이탈리아  383  406 덴마크   94   94

랑스  298  380 스웨덴   86   91

스페인  320  336 계(EU 27) 4,961 6,012

자료: 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9)에서 재정리.

16 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9)에서 재정리.

17 2007년 재 독일에 소재하고 있는 농산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총 3,75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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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은 독일 다음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많은 회원국이며, 이어서 이

탈리아, 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

나, 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 은 미미한 수 이다.

1.1.2. 신재생에 지 이용 실태

  재 EU의 1차 에 지 소비량은 석유 36.8%, 가스 24.0%, 고체연료 

17.8% 등으로 나타나 화석연료로부터 공 받는 비 이 체의 80% 정도

를 차지하고 있다. EU의 에 지 소비량 가운데 신재생에 지 비 은 평균 

7.2%이며, 이  바이오매스와 수력이 각각 4.9%와 1.5%로 부분이다. 

풍력, 지열, 태양열 에 지는 각각 0.4%, 0.3%, 0.1%로 상당히 작은 비

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  EU의 에 지 이용량  신재생에 지 비 : 2006년 기

자료: Eurostat(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eurostat/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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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신재생에 지 육성 정책18

  EU는 신재생에 지백서(1997)를 통해 2010년까지 총 에 지 소비량의 

12% 이상을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 지로 충당한다는 계

획을 세운 바 있다. 이 계획은 구속력이 없었지만, 2007년에 단기 인 목

표를 달성하고자 신재생에 지사용지침(Renewable Energy Target for 

Europe 2020)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신재생에 지의 사용 비 을 2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설정하 다.

표 4-3.  EU 회원국별 2020년 재생에 지 사용 비율 목표
단 : %

회원국
2005년 
황

2020년 
목표

회원국
2005년 
황

2020년 
목표

스웨덴 39.8 49 그리스 6.9 18

라트비아 34.9 42 슬로바키아 6.7 14

핀란드 28.5 38 체코 6.1 13

오스트리아 23.3 34 독일 5.8 18

포르투갈 20.5 31 이탈리아 5.2 17

에스토니아 18.0 25 헝가리 4.3 13

루마니아 17.8 24 아일랜드 3.1 16

덴마크 17.0 30 사이 러스 2.9 13

슬로베니아 16.0 25 네덜란드 2.4 14

리투아니아 15.0 23 벨기에 2.2 13

랑스 10.3 23 국 1.3 15

불가리아  9.4 16 룩셈부르크 0.9 11

스페인  8.7 20 말타 - 10

폴란드  7.2 15 계 8.5 20

  주: 각 회원국별로 총 에 지소비량에서 재생에 지가 차지하는 비 ( 황, 목표)이며, 

좌측 상단부터 비 이 높은 순서로 제시함.

자료: 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9)에서 재인용.

18 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9)에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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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008년 1월에는 EU 회원국별 1인당 GDP에 근거해 EU 회원국별 

목표를 할당하 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회원국에 해서는 EU 집행 원

회가 법 인 제소 차를 가하는 방식으로 의무성을 부여하 다. EU 회원

국들은 신재생에 지 사용 목표를 달성하기 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간평가(2009년 4월) 결과에 따르면 많은 회원국들이 목표치보다

는 조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19. EU는 2020년 목표뿐만 아니라 2040 

시나리오도 구상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는 2040년에 체 사용 에 지의 

50%를 재생에 지를 통해 공 받는다는 계획으로 유럽 회원국의 기후변

화와 에 지 환의 의지를 반 하고 있다.

  한편, 재생 가능한 에 지원으로부터 생산된 에 지를 할하는 주요 법

령은 RES-E(Renewable Energy Sources in the Electricity sector) 법으로서 

EU가 교토의정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주효했던 법령이었다. RES-E 

법령은 재생 가능한 에 지원으로부터의 기 생산에 한 기존 법령과 바

이오연료에 한 기존 법령을 수정, 폐지한 것이다. 법령은 기 생산, 난

방  냉방용 에 지의 20%, 운송수단에 사용되는 에 지의 10%를 재생 

가능한 에 지로 사용할 것을 반 인 목표로 잡고 있다.

1.2. 미국․일본․중국

1.2.1. 신재생에 지원별 발 량 황20

   세계의 신재생에 지발 량 가운데 미국, 일본, 국이 차지하는 비

19 EU는 2010년에 력 소비량의 19%와 운송분야 연료 소비량의 4%를 신재생

에 지로부터 충당하는 수 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 간목표인 21%와 

5.75%에 비해 약간 조한 수 이다.

20 한국산업마 연구소(2011)에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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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각 11.7%(144GW), 4.6%(56GW), 18.5%(226GW)로 미국과 국의 

비 이 비교  큰 편이다.

  에 지원별로는 세계 신재생에 지발 량에서 차지하는 비 이 국가에 따

라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은 태양열, 지열, 풍력이 세계 체 발 량  각각 

71.4%(0.5GW), 29.1%(3.2GW), 22.1%(35.1GW)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일

본은 태양 이 12.4%(2.6GW)로 다른 에 지원에 비해 가장 큰 비 을 보이

고 있으며, 국은 수력과 풍력이 각각 20.1%(197GW), 16.2%(25.8GW)로 

비교  높은 편이다.

표 4-4.  미국․일본․ 국의 신재생에 지발 량 황: 2009년 기

단 : GW, %

풍력 수력
바이오
매스

태양 태양열 지열 해양 계

세계(A)
159

(100.0)

980

(100.0)

54

(100.0)

21

(100.0)

0.7

(100.0)

11

(100.0)

0.3

(100.0)

1,226 

(100.0)

미국(B)
(B/A)

35.1

 (22.1)

 95

  (9.7)

 9

 (16.7)

  1.2

  (5.7)

0.5

 (71.4)

  3.2

 (29.1)
-

 144 

 (11.7)

일본(C)
(C/A)

 2.1

  (1.3)

 51

  (5.2)

  0.1

  (0.2)

  2.6

 (12.4)
-

  0.5

  (4.5)
-

  56 

  (4.6)

국(D)
(D/A)

25.8

 (16.2)

197

 (20.1)

  3.2

  (5.9)

  0.4

  (1.9)
-

-

-
-

 226 

 (18.5)

자료: 한국산업마 연구소(2011)에서 재작성.

  미국․일본․ 국의 신재생에 지 원별 산업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1

가.  미국

  미국의 경우 태양 은 최근 미국 남서부 일부 지역에서 체 생산 력의 

21 미국․일본․ 국의 신재생에 지 원별 산업 황은 에 지 리공단(2010) 자

료를 기 로 재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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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비율을 태양 집열발 으로부터 공 받도록 하는 ‘태양  의무비율 

할당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태양  발 소 건설을 진하고 있다.22 풍력은 

미국 역에 걸쳐 가장 풍부한 에 지 자원의 하나로 1980년 에는 미국

이 세계 풍력발 시장을 주도하 지만, 1990년  들어서는 연방  주정부

의 정책변화로 축되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풍력발 기 설치를 늘려 

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설치용량을 보유하고 있다.23

  지열자원은 미국 내에 잠재 부존량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안정 인 원가

로 기 부하 력을 공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자원이다. 미국은 지

열발 과 지열난방 설비용량에 있어 세계 최  국가로 4개주(캘리포니아, 

하와이, 네바다, 유타)에서 2,828MW의 신규 지열발  로젝트가 진행 

으로 장기 으로 2040년까지 4만MW의 설비용량을 갖추게 되어 력수요

의 상당량을 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재까지 미국은 바이오매스를 에 지로 환하는 산업에 있어서는 

기 단계이지만, 연구  교육 로그램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와 

련하여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나.  일본

  일본의 태양열 이용 기기의 보 은 1979년 2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활

성화되었으며, 1990년 에는 지자체들의 보조  지 에 힘입어 정기를 

맞이하 다. 석유가격이 안정되면서 해마다 보 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일

본의 보  수 은 세계 으로도 높은 편이다.24

22 미국태양에 지산업 회(SEIA, 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는 2025년

까지 미국 내 신규발 량의 50%를 태양 으로 공 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으

며, 2020년까지 태양 발 으로 13만개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망하고 

있다.

23 미국 내 풍력자원은 유럽에 비해 월등하며 국토 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서부의 평원지역(Great Plains)은 풍력자원의 페르시아만

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풍력이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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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발  도입량은 최근 꾸 히 성장하여 2007년말 발 용량이 

192만kW에 이른다. 2004년까지 일본은 세계 최 의 태양 발  도입국이

었지만, 독일의 도입량이 증하면서 2005년부터는 세계 2 를 이어오고 

있다.25 일본은 풍력발 에 해 RPS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 기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풍력 발 용 기기의 형화, 사업규모의 확  시행으로 

설치  발 비용을 폭 일 수 있게 되었다.

  일본 내 지열발 은 제2차 석유 쇼크를 계기로 증가했지만, 리드 타임

(lead time)이 길고 개발 비용이 높아 정체되고 있다. 2007년도 기 으로 

지열발 소는 18지  20유닛이 있으며, 약 53만kW의 설비용량을 보유하

고 있다. 일본에서 2006년에 이용된 바이오매스 에 지를 원유로 환산하면 

6.12MTOE이며, 1차 에 지 국내 공 량 527.56MTOE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에 이른다.

다.  국

  국은 태양 발  산업의 역사가 비교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6

년 태양 지생산량 세계 3 , 2007년에는 년 비 200% 이상의 속한 

생산 증가를 보이는 등 격히 성장하고 있다. 2008년 기 으로 국은 약 

2.6GW의 태양 지를 생산함으로써 세계 태양 지생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년도 최상  수 을 차지하 다.

  국은 1980년  반부터 풍력터빈과 풍력발 소를 건설하기 시작하

는데 2003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가 2006년 에 시행된 「재생에 지법」

에 의해 속한 성장이 가능해졌다.26 국의 수력자원 분포량은 세계 1

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다27. 국이 수자원을 이용해 발 할 수 있는 총

24 일본의 태양열 이용은 2003년 기 으로 재의 솔라시스템( 탕  냉난방 등

의 고도열이용 시스템)이 계 61만 2천 , 태양열 탕기가 640만 로 세계 

최고 수 이다( 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0).

25 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0).

26 원동아(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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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약 694GW이며, 경제성이 확보되는 개발 가능량은 204GW로 추산된

다. 국의 수력발  설비용량은 2009년 1.97억kW로 세계1 를 차지하

으며, 수력발 의 에 지 개발  이용률은 약 27% 다.

1.2.2. 신재생에 지 이용 실태

가.  미국28

  미국의 신재생에 지 총소비량은 2007년 기 으로 년에 비해 96조 

BTU(British Thermal Unit) 감소한 6,813조 BTU로 년에 비해 1% 감소

그림 4-2.  미국의 에 지 사용량  신재생에 지 비 : 2007년 기

자료: 에 지 리공단(2010)에서 재작성.

27 국은 약 50,000개가 넘는 강이 있으며, 이  3,886개의 강은 10MW이상 발

이 가능한 수력발 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28 에 지 리공단(2010)에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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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 이다. 2006년에 비해서 바이오연료  풍력에 지의 소비는 증가했

으나 수력에 지 소비가 감소하 다.

  미국의 에 지 소비비 을 보면 석유(39%), 천연가스(23%), 석탄(22%), 

원자력(8%), 신재생에 지(7%)의 순으로 큰 비 을 차지한다. 즉, 미국은 

총 에 지 소비의 84%를 화석 연료(석유, 천연가스, 석탄)에 의존하고 있

는 반면, 핵에 지(원자력)  재생가능에 지원에서 얻는 비 은 13%로 

조한 편이다.

나.  일본29

  일본에서는 ‘재생가능한 에 지  보 을 해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을 신에 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크게 발 분야, 열이용분야로 구분된

표 4-5.  일본의 신재생에 지 도입 추이  목표

단 : 만kl(원유환산), %

1999 2002 2010(목표)

발
분야

태양 5.3 15.6 118

풍력 3.5 18.9 134

폐기물 115 152 552

바이오매스 5.4 22.6 34

열이용
분야

태양열 98 74 439

폐기물열 4.4 3.6 14

바이오매스 - - 67

未利用에 지 4.1 6.0 58

흑액, 폐재 등 457 471 494

계 693 764 1910

1차에 지  비 (%) 1.2 1.3 3

자료: 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0)에서 재작성

29 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0)에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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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의 1차에 지 공 량  신에 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9～2002

년 1.2～1.3% 수 에서 2006년 2.2% 수 으로 조 씩 증가하고 있다. 

2010년까지 총 1차에 지 사용량  3%를 신에 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다.  국30

  국은 풍력  태양 발 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비화석에 지 소비

량이 에 지 체소비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 은 여 히 낮다. 2009년 

국의 에 지 소비 총량은 약 31억 TOE이며, 그  수력발 , 원자력발 , 

풍력발  등의 소비 총량은 국의 에 지 소비 총량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국은 2020년까지 에 지 소비 총량  비화석 에 지의 비율을 

15%까지 올리기로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한편, 국은 2020년까지 재생

가능에 지발 의 핵심을 수력발 , 풍력발 , 태양   바이오매스로 보

고 있다.

1.2.3. 신재생에 지 사용 목표  육성 정책

가.  미국31

  미국은 체에 지 사용 확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연간 휘발유 소비

량의 2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2007 연두교서32」에서 밝힌 바 있으

30 원동아(2011)에서 재작성.

31 권 수(2010)에서 재정리.

32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는 미국 통령이 매년 1월 의회에 제출하는 신년

도 시정방침을 말한다. 이 연두교서는 미국 통령이 매년 1월 셋째 주 의회에 

제출하는 산교서(豫算敎書, Budget Message)와 함께 행정부의 신년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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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007년에는 재생에 지 기술 개발을 강화하기 해 련 산을 증액

하기도 하 다.

  한, 최근「Waxman-Markey」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한 국가  목표를  2005년 수  비 2020년까지 17%, 2050년까지 80% 

이상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 다. 이  재생가능 에 지 사용량은 

2022년까지 360억 갤런33, 신재생 기 의무공  비율은 2012년 6%, 2025

∼2039년 기간에는 25%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와 에 지부가 합동으로 발표한「바이오매스 연구  개발

법」에는 연방의 모든 바이오 기반 제품들과 바이오 에 지 연구개발을 조율

하고 가속화하기 한 정부 기 들의 합동노력에 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

다. 한편,「2008년 농업법」의 에 지 련 조항에서는 기존의 로그램을 

확 하고 바이오 기반  기타 재생가능 에 지원의 생산 ·사용 ·개발을 

장려하기 한 신규 조항들을 다수 추가하 다34. 이 밖에도 미국의 일부 

주 정부 차원에서는 바이오매스 생산을 늘리기 해 인센티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35

나.  일본

  탄소 사회 실 을 해 일본정부는 환경부 심으로 상정한 「지구 온

난화 방지 기본 법안」을 상정하 고, 2010년 3월에 통과되어 2020년까지 

방침을 의회에 설명하는 통령의 기본  정책설명이며 일반교서라고도 한다.

33 이  옥수수 기반 에탄올이 차지하는 비 은 150억 갤런으로 제한된다.

34 바이오 연료와 한 조항 등을 포함해 여러 세  련 조항도 포함하고 있는

데, 여기에는 셀룰로오스계 바이오 연료에 한 한시  세  공제 제공, 에탄

올에 한 재생가능 연료 기 에 도달한 후에는 에탄올에 한 세  공제 축

소, 2010년에 거쳐 연료 사용 목 으로 수입되는 에탄올에 한 추가  세  

확  등이 포함된다.

35 표 인 사례가 테네시 학의 바이오 연료 이니셔티 로 테네시의 경제 발

을 보장하고 청정에 지를 사용하면서도 수입 석유에 한 의존도를 이기 

한 목 으로 만들어진 산학 력 이니셔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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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를 1990년 비 25%까지 인다는 목표를 설정하 다. 이 내용 

에는 1차 에 지 에서 재생가능에 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2020년까지 

1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실 하기 

한 세부 정책으로 온난화 책 세 , 배출권 거래, 재생가능에 지에 한 

고정가격 매입제도(일본형 FIT)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장기에 지수 망(2009년 8월)에 바이오 연료를 새로운 

에 지로 선정하고, 2011년까지 국산 바이오 연료를 원유환산으로 5만kl 

보 한다는 국가차원의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한, 농림수산성의 주

으로 계 7부성이 연계하여 추진하는「바이오매스 일본 종합 략」에 

의하면, 일본은 2010년까지 300개 지역 바이오매스타운을 정비할 계획을 

수립하 으며, 2010년 7월말 기 으로 283개 지역이 인정되었다.

다.  국36

  국은 신재생에 지의 기술 개발을 해 보조 , 세 감면, 우 가격

용 등의 인센티 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업 육성을 해 다양한 로젝트

를 수행하고 있다. 국은「12차 5개년 계획」의 기간 동안 에 지 련 

정책부분에서 제시된 스마트그리드부문과 신흥에 지(태양에 지, 풍력에

지, 원자력에 지, 바이오매스, 지열에 지 등) 부문의 투자에 을 둘 

계획이다. 여기에는 2020년까지 총에 지 소비  15%를 비화석에 지로 

사용한다는 것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45%까지 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 에 지국은 에 지산업을 2020년까지 설비용량을 기 으로 

수력발  380백만kW, 풍력발  150백만kW, 원자력발  70백만～80백만

kW, 바이오매스발  30백만kW, 태양 발  20백만kW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36 원동아(2011)에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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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 지 이용 비율은 1차 에 지의 2.5% 정도에 불과

한 실정이나, EU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 지 이용률은 상당 

수 에 도달되어 있어 EU․미국․일본․ 국의 신재생에 지 생산량 비

이  세계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국가는 신재생에 지 사용 확 를 해 장기 인 목표를 수

립하고, 목표 달성을 한 세부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 기후

변화 약, 탄소배출량 감소 정책에 부합하기 한 수단으로 신재생에 지 

확  정책  유인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G20 국가 등 주요 선진국은 세계 신재생에 지 부문 투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는 등 신재생에 지 련 투자가 증

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 지 투자액은 여 히 가장 조한 

수 이다.

  그동안 신재생에 지 생산․이용에 별다른 심을 가지지 않았던 국

의 경우 에 지안보, 환경문제  국제사회의 압력, 지역균형개발, 신성장

동력 창출 등의 다원 인 효과 차원에서 신재생에 지의 요성을 인식하

여 정부차원에서 극 인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EU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최근에는 신흥 강 국으로 부상 

인 국에서도 정부의 극 인 투자, 계자의 노력 등으로 신재생에

지 이용이 크게 확 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용률을 크게 증 시킬 목표

를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신재생에 지의 보  확 를 해 극 인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 지 이용률은 여 히 미미한 상

태이므로 선진국의 제도나 법률 등을 참고하여 보다 공격 인 자세로 신재

생에 지 이용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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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주요 국가의 신재생에 지 투자 황

단 : 100만달러, GW, %

순 국가

투자 수용량

액
증가율
(’05～’09)

G20 
비

수용량
증가율
(’05～’09)

G20 
비

 1 국 34,600 147.5 30.5 52.5  78.9 16.5

 2 미국 18,600 102.7 16.4 53.4  24.3 18.5

 3 국 11,200 127.4  9.9  7.5  29.8  2.8

 4 EU(27개국) 10,800  87.0  9.5 12.3  17.2  6.7

 5 스페인 10,400  79.7  9.2 22.4   9.1 -

 6 라질  7,400 147.8  6.5  9.1  13.9  3.2

 7 독일  4,300  75.3  3.7 36.2  14.4 14.6

 8 캐나다  3,300  70.2  2.9  7.6  18.1  2.7

 9 이탈리아  2,600 110.6  2.3  9.8  12.4  4.0

10 인도  2,300  72.0  2.0 16.5  31.0  6.6

11 멕시코  2,100  91.9  1.9  3.2  10.1  1.0

12 랑스  1,800  97.9  1.6  9.4  31.3  3.5

13 터키  1,600 178.3  1.4  0.6  29.6  0.1

14 호주  1,000  62.5  0.9  3.3  40.0  1.2

15 일본   800  51.1  0.7 12.9   4.2  5.2

16 인도네시아   354  94.5  0.3  1.1   7.9  0.4

17 남아공화국   125 -  0.1 - - -

18 아르헨티나    80 -  0.1  0.5   0.1  0.2

19 한국    20 -   0.02  0.7 249.4  0.3

  주: G20국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자료 제외, 스페인은 G20국가는 아니지만 유

럽연합(EU) 내 신재생에 지 투자에 큰 비 을 차지하므로 포함함.

자료: 에 지 리공단(20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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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정에 지 산업 망

1.1. 전체 청정에너지 전망

  재의 상태에서는 1차 에 지 비 신재생에 지 비 은 2015년 3.6%, 

2020년 4.2%, 2030년 5.7%에 도달하여 선진국에 비해 비 이 여 히 크게 

낮을 것으로 망된다. 그러나 행 정책을 지속 으로 추진하면서 재와 

그림 5-1.  시나리오별 신재생에 지 보  장기 목표

      주: Bau는 기 안으로 Business as Usual.

    자료: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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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책 강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2015년의 총 에 지소비량 비 신재

생에 지 비 은 4.3%, 2020년 6.1%, 2030년 11.0%까지 상승할 것으로 

상된다.

표 5-1.  1차 에 지  신재생에 지 보  망(목표안)

2008 2010 2015 2020 2030

1차에 지(백만TOE)  247  253   270   287   300

신재생에 지(천TOE) 6,360 7,566 11,731 17,520 33,027

비 (%)  2.58  2.98   4.33   6.08  11.00

자료: 지식경제부.

  이와 같은 목표가 달성될 경우 온실가스(CO2) 배출 감량은 2008년 

1,711만 tonCO2에서 2015년 3,171만 tonCO2, 2020년 4,745tonCO2, 2030년 

8,996tonCO2로 2008년 비 5.3배나 일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표 5-2.  신재생에 지 보  목표 달성 시 CO2 배출 감량

단 : TonCO2

2008 2010 2015 2020 2030

배출 감량 17,114,055 20,477,717 31,709,162 47,453,022 89,961,039

자료: 지식경제부.

  에 지원별 목표 망을 살펴보면, 재의 폐기물 심에서 바이오에

지, 태양에 지, 풍력 등 자연 재생에 지 심으로 환될 망이다. 이에 

따라 해양에 지, 지열, 태양열, 풍력 등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재 비 이 높은 폐기물과 수력의 증가율은 낮을 것으로 상된다.

  바이오에 지의 경우 증가율은 해양에 지나 지열, 태양열에 비해 상

으로 낮은 편이나, 증가량은 가장 많을 것으로 망되고 있다. 특히, 바

이오에 지 생산량은 2008년 52만 TOE에서 2015년 221만 TOE, 2020년 

421만 TOE, 2030년 1,036만 TOE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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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체 신재생에 지에서 차지하는 비 이 2030년 31.4%로 폐기물 비

(33.4%)과 비슷한 수 까지 증가할 망이다.

표 5-3.  신재생에 지 원별 목표 망

단 : 천TOE, %

2008 2010 2015 2020 2030
연평균 
증가율

태양열
   33
  (0.5)

   40
  (0.5)

    63
  (0.5)

   342
  (2.0)

 1,882
  (5.7)

20.2

태양
   59
  (0.9)

  138
  (1.8)

   313
  (2.7)

   552
  (3.2)

 1,364
  (4.1)

15.3

풍  력
  106
  (1.7)

  220
  (2.9)

 1,084
  (9.2)

 2,035
 (11.6)

 4,155
 (12.6)

18.1

바이오
  518
  (8.1)

  987
 (13.0)

 2,210
 (18.8)

 4,211
 (24.0)

10,357
 (31.4)

14.6

수  력
  946
 (14.9)

  972
 (12.8)

 1,071
  (9.1)

 1,165
  (6.6)

 1,447
  (4.4)

 1.9

지  열
    9
   (0.1)

   43
  (0.6)

   280
  (2.4)

   544
  (3.1)

 1,261
  (3.8)

25.5

해  양
    0
  (0.0)

   70
  (0.9)

   393
  (3.3)

   907
  (5.2)

 1,540
  (4.7)

49.6

폐기물
4,688
 (73.7)

5,097
 (67.4)

  6,316
 (53.8)

 7,764 
 (44.3)

11,021
 (33.4)

 4.0

계
6,360
(100.0)

7,566
(100.0)

11,731
(100.0)

17,520
(100.0)

33,027
(100.0)

 7.8

비  2.58 2.98 4.33 6.08 11.0 -

자료: 지식경제부.

  더욱이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 지 공 의무화제도37 세부운 방안과 

련하여「신재생에 지 공 의무화제도 리  운 지침」을 2010년 말

경 제정․공고함으로써 신재생에 지의 공  확 에 향을 미칠 가능성

이 높다.

37 신재생에 지 공 의무화제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 사업자로 하여  자신의 총발 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

지 력으로 공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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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신재생에 지 문 업체 조사결과, 향후 우리나라 체 신재생에

지 이용이 확 할 것으로 상하는 문가는 체의 56.3%이며, 비슷할 

것으로 보는 경우가 32.9%, 감소 비 은 10.8%에 그치고 있다. 에 지원

별로는 지열히트펌 의 증가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으며(70.0%), 다

음이 바이오가스 랜트(61.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펠릿보일러와 

공기열히트펌 의 증가 가능성은 각각 43.6%, 50.0%로 나타나 상 으로 

보 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표 5-4.  우리나라 체 신재생에 지의 보  확  가능성 여부

단 : %

증가 비슷 감소 계

펠릿보일러 43.6 38.5 17.9 100.0

바이오가스 랜트 61.5 30.8  7.7 100.0

지열히트펌 70.0 22.5  7.5 100.0

공기열히트펌 50.0 40.0 10.0 100.0

평 균 56.3 32.9 10.8 100.0

자료: 신재생에 지 문 업체 조사결과.

1.2. 농업부문 보급 전망

  신재생에 지의 농업부문 비 은 재 3% 내외로 극히 미미한 수 이

나, 향후 국가 체 1차 에 지  신재생에 지 비 이 크게 증가할 것으

로 상됨에 따라 농업부문도 이에 향을 받아 보 이 확 될 가능성이 

높다.

  농업부문의 신재생에 지 보  확  가능성에 해 60%에 가까운 신재

생에 지 문 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상하고 있다.38 이처럼 확 할 것

38 제3장의 표 3-6 참조.



청정에 지 산업 망  농업부문 응 방안  55

으로 단하는 련 문가의 평균 상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2010년 비 22.9% 증가할 것으로 상되며, 2020년에는 동년 비 40.3% 

확 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가들이 농업부문 신재생에 지 보 이 확 할 것으로 

상하는 이유로는 정부의 극 인 정책 추진, 농가의 인식 변화, 석유 등 

화석연료의 가격 등 우려, 환경오염이나 탄소배출 억제 향 등을 들고 

있다.

표 5-5.  향후 농업부문의 신재생에 지의 보  망

단 : %

 2010년 비

2015년 2020년

상 증가율 22.9 40.3

자료: 신재생에 지 문 업체 조사결과.

2. 농업부문 청정에 지 이용 활성화 방안

  앞 장에서 신재생에 지의 산업 동향, 기술수  진단, 농업부문 신재생

에 지 체 황, 확  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황 등의 검토를 

통해 신재생에 지의 농업부문 보 률 증 를 해하는 요인을 규명해 본 

결과, 크게 신재생에 지 련 기술수  , 농업인의 의지 부족, 농업부

문에 한 정부의 지원 미약, 시설 설치비용 과다 등으로 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도출된 문제 을 기 로 농업부문의 신재생에 지 

보  확 를 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제시한 방안들 

체가 동시에 추진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기기 때문에 가장 

시 이 다루어야할 우선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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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 는 신재생에 지 문 업체의 조사결과를 AHP 분석 방법을 통해 

선정하 다.

  신재생에 지 문 업체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업체는 총 40업체이며, 이 

 AHP 기법에는 일 성 있는 답변을 한 17업체를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39

2.1. 활성화 방안의 우선순위 선정

2.1.1. 분석모형

  농업부문의 신재생에 지 이용 확  방안의 우선순  도출을 해 문

가 집단 조사결과를 기 로 AHP 분석 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 분석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하 다. AHP는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에 

해서 평가기 들을 계층화 하고 구성 요소들을  비교하여 수치로 

환, 계층별로 가 치(weight)를 도출하는 기법이다.

  AHP 분석 차로 1단계에서는 의사결정 문제를 결정하여 최상  단계

(목표), 간단계(기 ), 최하  단계( 안)로 설정하고 각 련된 평가 

상들을 분류하여 의사결정 계층 구조를 설정한다. 2단계는 각 계층의 의사

결정 요소들간의 비교를 실시하여 행렬을 작성한다.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계층에서 항목 가 에 하여 얼마나 더 요한지 결과를 로 하

여 다음과 같은 비교행렬을 구할 수 있다.40

  AHP 분석은 정량  자료뿐만 아니라 정성  자료도 동시에 고려할 수 

39 1차 설문조사에 응답한 40업체를 상으로 일 성지수(CR, CI)를 산정한 결과

(자세한 모형 설명에 해서는 다음 을 참조), 최종 으로 유효한 결과를 보

인 업체는 17업체 다.

40 AHP 이론 검토는 황의식 외(2007)와 木下榮藏(2005)의 참조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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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다음의 4가지 공리(Axiom)를 바탕으로 이론  모형이 용된다.

  첫째, 역수성(reciprocal comparison)이다(공리 1). 의사결정자는 동일한 

계층에 있는 두 상에 해 상호비교가 가능하고, 그 선호의 요 정도를 

나타나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선호강도는 역수조건을 만족하여야 한

다. 를 들어 A가 B보다 x만큼 요하다고 인식되었으며, B는 A보다 1/x

만큼 요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둘째, 동질성(homogeneity)이다(공리 2). 요성의 정도는 한정된 범  

내에서 정해진 척도를 통해 표 하여야 한다.

  셋째, 종속성(dependency)이다(공리 3). 한 계층의 요소들은 인 한 상

계층의 요소에 해 종속 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 계층의 모든 요소들에 

해 인 한 하 계층 요소들 간의 상  요도 평가에서는 특성이나 내

용의 측면에서 서로 련성이 없어야 한다.

  넷째, 기 성(expectation)이다(공리 4). 계층구조는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 하게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와 같은 이론 인 공리를 바탕으로 우선 의사결정 문제의 분류  의

사결정계층을 구축하고, 다음으로 의사결정요소 간의 비교  행렬을 

작성한다. 보통 비교 척도는 9구간으로 나 어 측정한다(단, 7구간으

로 나 어 측정하는 것도 가능).

  먼  의사결정의 요소들 간 상  요도를 평가한다. 즉, 의사결정 요

소들 간의 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하여 비슷함에서 극히 요

함까지 1～9 값을 부여하여 상  요성에 한 값을 제시한다. 이 때 

항목 가 항목 에 비해 가지는 상  요도를 라 하며,   


로 

표기할 수 있다.

  작성된 비교행렬 A는 다음과 같이 행렬의 각을 심으로 역수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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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비교행렬을 바탕으로 고유치 방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요소들의 상

인 가 치를 추정한다. 비교 상이 되는 개의 상  요도를 

  ⋯ 라 하면, 앞의 비교행렬에서의 는  

   ⋯ 로 추정될 수 있다. 여기서 행렬의 모든 요소를 나타내면 다

음의 식과 같다.






 ․ ․

    ⋯ 

  이는 곧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따라서 행력 A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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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고유치방법에 의하여  ․  ․에서 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 는 행렬 A의 우측 고유벡터이며, 은 행렬 A

의 고유치이다. 그런데 AHP에서는 평가자가 정확한 를 모르며, 비

교에 의하여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는 다

음과 같은 식에서 를 추정하게 된다. 즉, 비교행렬 A의 각 요소에 

한 가 치 를 모른다고 했을 때 이 행렬을  ′라 하고, 이 행렬의 가 치 

추정치 ′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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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max ; 행렬  ′의 가장 큰 고유치

  여기서 max는 항상 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계산된 max가 에 근

하는 값일수록 비교행렬 A의 수치들이 일 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일 성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일 성지수(Consistency Index: 

CI)와 일 성비율(Consistency Raion: CR)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max



× (단, RI는 난수지수(Random Index)를 의미)

  통상 일 성 비율이 10% 이내에 들 경우 해당 비교행렬은 일 성이 

있다고 간주한다.

2.1.2. 요도 평가항목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문의 신재생에 지 보  확 를 한 방안으로 신

재생에 지 련 기술향상, 농업인의 의지, 정부의 지원 확 , 비용 인하의 

표 5-6.  농업부문 신재생에 지 이용 확  방안의 요도 평가항목

제1계층 제2계층 주요 내용

신재생에 지 련 기술향상

시스템 설계 기술

시설 제작 기술

설치  시공 기술

사후 리 기술

농업인의 의지

자부담 능력 향상

기 도입 시설 시찰

설명회 등 극 참여

정부의 지원 확

앙정부의 보조 비율 증

홍보 확

부실 업체 리 강화

비용 인하

부품․소재 국산화율 제고

업체의 경 효율화 도모

자동화 설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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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를 선정하 다. 제1계층인 기술향상은 설계, 제작, 설치․시공, 사후

리를 주요 내용으로 설정하 으며, 농업인 의지는 자부담 능력 향상, 시

설 시찰, 설명회 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 다. 정부지원 확 는 앙정부

의 보조 확 , 홍보 강화, 부실업체 리, 비용 인하는 국산화율 제고, 경

효율화, 자동화의 각 3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설정하 다.

  AHP 분석 결과, 농업부문의 신재생에 지 이용 확 를 해서는 우선

으로 정부의 지원 확 가 가장 요하며, 다음으로 련 기술향상, 농업인

의 의지, 비용 인하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5-7.  AHP 기법에 의한 요도 분석결과

제1계층 요도 제2계층 요도

신재생에 지 련 
기술향상

0.27

시스템 설계 기술 0.27

시설 제작 기술 0.28

설치  시공 기술 0.21

사후 리 기술 0.24

농업인의 의지 0.19

자부담 능력 향상 0.34

기 도입 시설 시찰 0.38

설명회 등 극 참여 0.27

정부의 지원 확 0.36

앙정부의 보조 비율 증 0.49

홍보 확 0.22

부실 업체 리 강화 0.28

비용 인하 0.18

부품․소재 국산화율 제고 0.31

업체의 경 효율화 도모 0.31

자동화 설비 도입 0.38

주: CI=0.00, CR=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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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부 활성화 방안

2.2.1. 신재생에 지 보 을 한 정부의 보조 확

  AHP 분석결과, 문가 집단이 가장 요하다고 단하는 정부 지원 확

의 구체  방안으로는 앙정부의 보조 비율을 증 시키는 것이 가장 우

선 으로 필요하다. 재 정부는 유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의 경 비 부담 경감과 에 지이용 효율화 등을 해 신재생에 지원인 지

열  목재펠릿 난방시설과 에 지 감시설을 보 하고자「농어업에 지

이용효율화사업」을 마련하여 정부 재정투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까지 총 52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11년에는 크게 증가한 

2,241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 2011년 이후에도 9,790억 원

을 추가 투입하는 등 총 1조 5,206억 원을 투입하고자 한다.

표 5-8.  농어업에 지이용효율화사업의 정부 재정투입 계획

단 : 백만 원

2009년까지 2010 2011 2011년 이후 계

계 52,000 265,500 224,060 979,000 1,520,560

국  고 15,600 139,650 125,450 533,700  814,400

지방비 15,600  59,650  45,130 213,700  334,080

융  자 10,400  13,100  16,700  35,800   76,000

자부담 10,400  53,100  36,780 195,800  296,08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2010.

  이와 같이 농업부문의 신재생에 지 보  확 를 해 정부 재정을 투입

할 계획이며, 지열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 80%(국고 60%, 

지방비 20%), 자부담 20%의 지원 조건으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나,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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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자  부담능력이 낮아 자부담 20%를 투입할 여력이 많지 않다.

  지열의 경우 설치비가 ha당 10억 원, 이  20%인 2억 원을 자부담해야 

하나, 농가 입장에서 2억 원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 목재펠릿도 재 수

에서는 시설재배에 이용할 경우 경유보일러에 면세유를 사용하는 것보다 

경제 이지 못해 가격이 행 kg 400원에서 20%인 80원 정도 보조가 있

으면 어느 정도 경제성을 가질 수 있다.41

  더욱이 농업 심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분

의 보조를 지원할 능력이 되지 않는 지자체도 많아 사업 추진 자체가 곤란

한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신재생에 지 보 률 향상을 해

서는 자부담 부분을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지방비 부담분을 국고지원으로 

환하는 방안으로 신 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신재생에 지 제조․시공 등의 부실 업체를 철 히 리하여 설치

된 시설이 제 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시설 도입에 

한 정부차원의 극 인 홍보 노력도 필요하다.

표 5-9.  농어업에 지이용효율화사업의 지원 기

사업명 지원 기

지열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원형태
국고보조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사업시행기
시장․군수

(한국농어 공사에서 탁 시행)

목재펠릿 난방기  에 지 
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원형태

특회계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단, 융자 리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출취 기
농 앙회,

사업주 기 : 시장․군수

자료: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2010.

41 김연 ․이상민․김배성(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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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지속 인 련 기술 향상

  문가 집단이 두 번째로 요하다고 단한 신재생에 지 련 기술향

상은 여러 기술 가운데 시설 제작기술이 가장 시 한 과제로 선정되었으

며, 다음이 시스템 설계 기술, 사후 리 기술, 설치  시공 기술 순으로 분

표 5-10.  앙부처 신재생에 지 R&D 추진 황

단 : 백만 원

부처 사업명
산

2009 2010

교육과학기술부

기후변화 응기 원천기술개발(신재생에
지분야)

  9,550   9,550

고효율 수소에 지 제조․ 장․이용 기술
개발

  9,500   9,300

농림수산식품부
농림기술개발(신재생에 지분야)   2,765   3,105

해조류 바이오에 지화 연구    800   1,500

농 진흥청 농업바이오에 지 생산기술개발   2,200   3,050

산림청
임업기술연구개발(신재생에 지분야)   1,030   1,009

산림과학기술개발(신재생에 지분야)    130    180

환경부

폐자원에 지화  Non-CO2 온실가스사
업단(폐자원분야)

  6,927   7,500

폐기물 인력양성   1,680   2,400

국토해양부

해양에 지 실용화 기술개발   5,800   9,500

해양에 지 문인력양성    900   1,100

해양바이오에 지 기술개발   2,724   4,180

방 사업청 국방녹색기술개발   7,685  16,375

지식경제부

신재생에 지 기술개발 205,600 240,051

신재생에 지 인력양성   9,740   9,000

신재생에 지설비보 기반구축   4,140   3,700

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36,631  53,000

계 307,802 374,500

자료: 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 외,「범부처 신재생에 지 R&D 추진 략(안)」,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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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었다. 그러나 이들 기술의 요도 차이는 크지 않아 반 인 기술 향

상을 한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신재생에 지의 농업부문 보  확 의 시

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정부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에 지 기술개발에 한 국가  차원의 추진 략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체차원의 2010년 신재

생에 지 R&D 산은 4,235억 원으로 2009년(3,544억원) 비 19.5% 증

가하 는데, 부분 앙부처의 R&D 지원 산(88.4%)이며, 지자체(0.6%) 

 정부 출연연구기 (11.0%)에서 일부 수행되는 산이다.

  앙부처(8개 부처) 17개 사업에서 2010년 3,745억 원을 지원하 으며, 

이  지경부 산이 8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1.2%, 농진청 

0.8%, 산림청 0.3% 등 농업부문에는 부처 산의 2.3%만이 배정된바 있

다. 이와 같은 신재생에 지 R&D 산을 활용하여 기술향상 시 농업부문

의 신재생에 지 보 률이 재보다 더욱 확 될 것으로 기 된다. 즉, 신

재생에 지 R&D 산의 활용을 통해 기술개발이 지속 으로 이루어진다

면 공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어 수요 확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속

인 R&D 산 확   연구 강화를 통해 다양한 신재생에 지원의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재 신재생에 지 설치 업체는 국 으로 크게 증가하 지만, 

실제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는 많지 않으며, 더욱이 농업부문에 설치 가능

한 문업체는 몇 개 업체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 시설시공 문

업체를 육성하여 농업여건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

히, 문 업체 조사결과에 의하면, 신재생에 지 련 기술 가운데 사후

리 기술수 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42 신속하고 효율 인 사후

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42 제2장의 표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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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신재생에 지에 한 농업인의 인식 환

  신재생에 지 이용을 확 하려는 농업인의 의지도 보 률 제고에 필요

한 요소이다. 이러한 농업인의 의지는 기 도입 시설의 시찰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고 문가 집단은 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홍보 활동과 연계

하여 농업인이 이미 설치된 시설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나 설

명회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에 지 사용량이 많은 시설원  농가나 축산 농가의 경우 사  홍

보 강화  농가에 한 컨설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즉, 에 지 이용실

태의 진단을 통해 농가 여건에 맞는 에 지 감시설  규모 등 향후 에

지 이용 방안을 컨설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2.2.4. 설치비용 인하를 한 문 업체 자체의 노력

  문가 조사결과에서 가장 낮은 요도를 나타낸 신재생에 지 시설의 

비용 인하는 자동화 설비 도입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정부

의 R&D 책정 산 등의 극 활용과 제조업체의 기술개발 노력이 요하

다. 이와 같은 자동화 설비 도입 이후, 업체의 경 효율화 도모와 부품․소

재의 국산화율을 제고한다면, 신재생에 지의 농업부문 보  확 에 기여

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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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에 지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1차 에

지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에 지 의존도가 매우 높아 유가 상

승 등의 향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 때

문에 정부는 에 지 자원 확보, 효율, 환경 등 미래지향  에 지 정책 마

련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 지의 이용률은 2%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

며, 농업부문의 보 률 한 극히 미미한 수 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정에 지의 산업 동향과 지원 제도 등을 살펴보고, 농업부문의 

청정에 지 체 황  확  가능성을 진단․ 망함으로써 보다 효율

인 농업부문의 청정에 지 보  확  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재생에 지 제조업체 수는 2010년 215개로 2004년에 비해 4.7배 증가

하 으며, 이에 따라 고용인원 수도 동년 비 16.2배나 늘어나는 등 지속

으로 확 되고 있다. 신재생에 지 산업 매출액도 2010년 8조 1,282억 

원으로 2004년에 비해 무려 55.6배나 증가하 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신재생에 지 R&D  공장 증설 등에 한 투자액은 2010년 3조 5,580억 

원으로 불과 3년 사이에 4.9배 증가하 다.

  이러한 양 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 지의 시설 제조 공정별 기

술수 을 진단한 결과, 체 평균은 5  만 에 2.5 으로 선진국 수 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정 단계별로는 사후 리 기술수 이 

2.3 으로 가장 낮게 평가 받고 있다. 한, 신재생에 지 제품의 국산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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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평균 54.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재생에 지 산업의 확장 속에서도 체 신재생에 지 공  비 은 

2.5%로 매우 낮은 수 이며, 이  농어업부문이 차지하는 비 은 3.2%로 

상당히 미미하다. 이처럼 농업부문의 보 이 미미한 이유는 첫째, 농가 자

력 부족, 둘째, 정부․지자체의 지원 능력 부족, 셋째, 농업부문 공  기

술 부족, 넷째, 농가의 인지도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그 지만, 신재생에

지 문 업체의 조사결과, 농업부문의 신재생에 지 보 은 더욱 확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단하고 있어 향후 확  가능성은 크다.

  농업부문의 신재생에 지 보  시 지열의 경우 2020년까지 경 비가 1

조 2,152억 원 감될 것으로 추정되며, 생산량도 2020년 기  1조 

2,152억 원의 생산량 증가 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재펠릿 

보 도 2020년 2,578억 원의 경 비 감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는 등 신재생에 지의 농업부문 정  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  향이 많은 신재생에 지를 농업부문에 확  보 하기 

해서는 첫째, 의 기술수 을 향상시키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

째, 시설을 이용하려는 농업인의 동기 부여가 요구되며, 셋째, 정부의 다양

한 지원 정책 마련이 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 지 이용 비율이 낮은데 비해 EU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 지 이용률은 상당 수 에 도달되어 있으며, 더 높은 

이용률 제고를 해 세부정책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 신재생에 지 이용 향상을 도모하려는 선진국의 제도나 법률 등을 참고

하여 보다 공격 인 자세로 신재생에 지 이용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 지의 공  비 은 재의 상태에서는 2015년 3.6%, 2020년 

4.2%, 2030년 5.7%에 도달하여 선진국에 비해 비 이 여 히 크게 낮을 

것으로 망된다. 그러나 정책  지원을 지속 으로 추진할 경우 2015년의 

총 에 지소비량 비 신재생에 지 비 은 4.3%, 2020년 6.1%, 2030년 

11.0%까지 상승할 것으로 상된다. 더욱이 정부의 신재생에 지 공 의

무화제도(RPS) 도입으로 신재생에 지의 공  확 는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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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목표가 달성될 경우 온실가스(CO2) 배출 감량은 2015년 

3,171만 tonCO2, 2020년 4,745tonCO2, 2030년 8,996tonCO2으로 2008년 

비 5.3배나 일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에 지원별 목표 망을 살펴보면, 재의 폐기물 심에서 바이오에

지, 태양에 지, 풍력 등 자연 재생에 지 심으로 환될 망이다. 이에 

따라 해양에 지, 지열, 태양열, 풍력 등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재 비 이 높은 폐기물과 수력의 증가율은 낮을 것으로 상된다.

  바이오에 지의 경우 증가율은 해양에 지나 지열, 태양열에 비해 상

으로 낮은 편이나, 증가량은 가장 많을 것으로 망되고 있다. 특히, 바

이오에 지 생산량은 2008년 52만 TOE에서 2015년 221만 TOE, 2020년 

421만 TOE, 2030년 1,036만 TOE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이에 

따라 체 신재생에 지에서 차지하는 비 이 2030년 31.4%로 폐기물 비

(33.4%)과 비슷한 수 까지 증가할 망이다.

  신재생에 지의 농업부문 비 은 재 극히 미미한 수 이나, 향후 국가 

체 1차 에 지  신재생에 지 비 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상하는 

문가가 많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농업부문 신재생에 지 보 이 2010

년 비 22.9% 증가할 것으로 상되며, 2020년에는 동년 비 40.3% 확

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국가 체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의 신재생에 지 이용이 향후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상되나, 이를 실 하기 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활성화 방안 체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

계가 존재하기기 때문에 가장 시 이 다루어야할 우선과제를 선정하는 것

이 요하다. 이러한 과제의 우선순 는 AHP 분석 방법을 통해 선정하

다. 그 결과 농업부문의 신재생에 지 이용 확 를 해서는 우선 으로 

정부의 지원 확 가 가장 요하며, 다음으로 련 기술향상, 농업인의 의

지, 비용 인하 순으로 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요도를 바탕으로 구체  세부 효율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신재생에 지 보 을 한 정부의 보조 확 가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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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부는 유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 비 부담 경감

과 에 지이용 효율화 등을 해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 지 설치를 해서는 농가 자부담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농가가 실제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정부 보

조를 확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속 인 신재생에 지 련 기술 향상이 요구된다. AHP 분석결

과 두 번째로 요하다고 단한 과제는 신재생에 지 련 기술향상이며, 

그 에서도 시설 제작 기술이 가장 시 한 과제로 선정되었다. 다음이 시

스템 설계 기술, 사후 리 기술, 설치  시공 기술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

러나 이들 기술의 요도 차이는 크지 않아 반 인 기술 향상을 한 노

력이 선행되어야만 신재생에 지의 농업부문 보  확 의 시 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신재생에 지에 한 농업인의 인식 환이 필요하다. 농업인의 

의지는 기 도입 시설의 시찰을 통해서도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홍

보 활동과 연계하여 농업인이 이미 설치된 시설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다

양한 행사나 설명회 등을 마련하는 것이 요하다.

  넷째, 설치비용 인하를 한 신재생에 지 련 업체의 자체 개선 노력

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 의 하나가 자동화 설비 도입과 업

체의 경 효율화 도모, 부품․소재의 국산화율 제고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안을 효율 으로 추진할 경우 신재생에 지의 농업

부문 보 은 더욱 확 될 수 있어 농가 경 비 감은 물론, 미래의 환경

보 에도 농업부문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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