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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를 위하여01

본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지정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8 9「 」 ➊
할당 거래 및 제출 결과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18.11.7.~’21.8.9.) .

본 보고서는 의 업체별 배출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NGMS, ETRS, ORS, KRX .➋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National GHGs Management System )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의 기반이 되는 , ：

배출량 명세서 이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할당신청서 배출량산정계획서 등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종합 , , , ,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http://ngms.gir.go.kr)

∙ 배출권등록부시스템ETRS(Emissions Trading Registry System ) 배출권의 할당 거래 이월 차입 및 온실가스 인증배출량 , , , ：

등에 관해 등록 관리하는 전산시스템(http://etrs.gir.go.kr)･
∙ 상쇄등록부시스템ORS(Offset Registry System )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외부사업 방법론 및 온실가스 감축량 , ：

등을 등록 관리하는 전산시스템(http://ors.gir.go.kr)･
∙ 한국거래소KRX(Korea Exchange ) 법 제 조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거래소22：

본 보고서의 모든 수치는 반올림 값이므로 일부 항목별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❸

본 보고서에서 배출권 할당 및 제출의 단위로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지수 에 (GWP, Global Warming Potential)❹
따른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 환산 수치를 적용하였으며 톤 천 톤 백만 톤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단 배출권 eq) , , . , 

거래시장의 거래 단위를 설명하는 경우 배출권 영문 약어 를 활용하였습니다(KAU, KCU, KOC) .

∙ 1 KAU, 1 KCU, 1 KOC : 1tCO2eq

∙ 할당배출권KAU(Korean Allowance Unit ) 법 제 조에 의거 할당대상업체에 할당하는 배출권12 , ：

∙ 상쇄배출권KCU(Korean Credit Unit ) 법 제 조에 의거 외부사업 인증실적에서 전환된 배출권29 , ：

∙ 외부사업 인증실적KOC(Korean Offset Credit ) 법 제 조에 의거 사업장 밖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30 , , ：

제거해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본문의 서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 배출권으로 통칭( K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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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배출권거래제 제 차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인 년 운영결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2 2020 . ❺
제 차 계획기간 운영을 위해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운영법령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3 「 법률

시행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을 개정하였습니다( 2020.6.1.) ( 2021.3.23.)」 「 」 .

구분 제 차 계획기간 년2 (2018~2020 ) 제 차 계획기간 년3 (2021~2025 )

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법률 제 호( 2019.1.17.)( 15836 , 

일부개정2018.10.16.,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법률 제 호( 2020.6.1.)( 17104 , 2020.3.24., 

일부개정)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대통령령 제 호( 2019.2.8.) ( 29518 , 

타법개정2019.2.8.,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대통령령 제 호( 2021.3.23.) ( 31548 , 

일부개정2021.3.23., )

운영

지침

배출권

할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 

지침 시행 환경부고시 ( 2018.7.31.) (

제 호 일부개정2018-126 , 2018.7.31.,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시행 , (

환경부고시 제 호2020.12.24.) ( 2020-270 , 

전부개정2020.12.24., )

배출량

보고 인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시행 ( 2022.1.1.) 

환경부고시 제 호 일부개정( 2021-278 , 2021.12.21., )

검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시행 ( 2021. 6. 8.) 

환경부고시 제 호 일부개정( 2021-112 , 2021.6.8., )

배출권

거래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시행 환경부고시 제 호 일부개정( 2018.5.1.) ( 2018-67 , 2018.5.1., )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시행 ( 2020.5.8.) 

환경부고시 제 호 제 호 일부개정( 2020-108 , 2020-108 , 2020.5.8.,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 시행 ( 2018.5.1.) 

환경부고시 제 호 일부개정( 2018-68 , 2018.5.1.,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 2018.5.1.) 

환경부고시 제 호 일부개정( 2018-69 , 2018.5.1., )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행 ( 2021. 1. 15.)

환경부고시 제 호 일부개정( 2021-15 , 2021.1.15., )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시행 ( 2021. 10. 19.) 

환경부고시 제 호 제정( 2021-203 , 2021.10.19., )

상쇄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시행 ( 2021. 5. 21.) 

환경부고시 제 호 일부개정( 2021-105 , 202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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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 차 계획기간과 제 차 계획기간의 주요 2 3「 」 ❻
변경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제 차 계획기간에는 업체지정취소와 권리와 의무승계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3 , 

할당단위 시설 사업장 유상할당 비율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 (3% 10%) → → .

구분 제 차 계획기간 년2 (2018~2020 ) 제 차 계획기간 년3 (2021~2025 ) 법 시행령

업체지정 - 지정취소 신설 제 조8 제 조10

권리와 

의무승계
- 권리와 의무승계 조항 신설 제 조의8 2 제 조11

무상할당 

업종기준

무역집약도① 1) 이상 30% 

생산비용발생도② 2) 이상 30% 

무역집약도 이상10% , ③

생산비용발생도 이상5%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이상0.002(0.2%) 
제 조12 제 조19

유상할당 

비율 확대

유상할당 대상 업체별로 할당량의 

이상3% 

유상할당 대상 업체별로 할당량의 10% 

이상
- 제 조18

할당신청 시설 단위

사업장 단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

할당신청서 작성)

제 조13 제 조20

배출권 

예비분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사용
예비분 용도 및 목적3) 개정 제 조18 제 조30

시장조성자 -
배출권시장 조성자4)의 역할과 업무, 

지정기준 등을 규정함
제 조의22 2 제 조37

검증기관

검증심사원
-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의 업무, 

검증기관의 지정기준 검증심사원의 , 

자격을 규정함

제 조의 24 2

제 조의 24 3

제 조40

제 조41

과징금 - 과징금 대상기준 개정 제 조33 제 조51

실태조사
할당신청 조기감축실적 추가할당, , , 

할당취소의 실태조사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의 업무 역할, , 

지정기준 규정

시장조성자 검증기관에 대한 * , 

현장조사 등의 실태조사 추가

제 조37 -

무역집약도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출액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매출액 해당 업종의 1) : ( + ) ÷ ( +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

2) 생산비용발생도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 × ) ÷ 

배출권 예비분 주무관청은 배출권 예비분을 그 용도나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유할 수 있음 이는 배출권의 추가 할당 시장 조성자의 시장조성 3) : . , 
활동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 할당 이의신청 처리 신규진입자에 대한 배출권 할당 시장조성자가 아닌 자의 배출권 보유 등에 활용, , , , 

배출권시장 조성자 배출권 거래소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정 제 장 4) : ( 1.2Ⅰ
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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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02

배출권거래제 개요1)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일정한도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만 배출활동을 허용하는 시장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제도이다 기업은 배출권 여유분을 시장거래를.  

통해 팔거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경매 또는 시장거래를 통해 확보할 수 있어 직접규제 기반의 제도보다 비용을 ,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정부는 제 차 계획기간 년 에 제도 안착과 경험 축적을 위해 배출권 전량을 무상할당 하였으며1 (2015~2017 ) , 

배출효율기준방식 이하 (Benchmark, ‘BM’)1) 을 일부 업종에 적용하고 유연성 기제 상쇄배출권 이월 차입 를  ( , , )

허용하였다.

제 차 계획기간 년 에는 기업의 감축이행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 차 계획기간의2 (2018~2020 ) , 1  

감축수준보다 상향된 목표를 설정하였다 유상할당업종 할당량의 를 경매로 할당하는 한편 시장조성자 거래를. 3% ,  

도입하였다 또한 배출권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기간 내 이월제한 기준. 2)도 도입하였다.

정부는 제 차 계획기간 년 에 효과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년 월3 (2021~2025 ) 2019 12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에는 할당방식 고도화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유도 시장기능 . , , 

확대 등의 추진전략을 중점목표로 하였다.

해당 추진전략의 이행을 위해 배출권 총수량 유무상 할당 기준 할당 확대 등의 상세한 기준을 온실가스 , , BM 「

배출권거래제 제 차 계획기간 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월 을 통해 마련하였다3 (’21~’25 ) (’20.9 ) .」

1) 총 개 업종 중 시멘트 정유 항공 업종 그 외 업종은 과거 배출량 기반의 그랜드파더링 방식 할당 26 , , . (Grandfathering) 

2) 제 장 유연성 기제의 표 제 차 계획기간 유연성 기제 근거 및 기준 참조 2 2.4 < -12> 2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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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운영 결과2) 

이행연도 년의 사전할당량은 백만 톤 개 업체 이며 최종할당량은 할당추가 취소 권리의무승계 2020 530.7 (604 ) , , ･
등 변동된 할당량을 반영한 백만 톤이다 개 업체562.5 (637 ).3) 이는 전년 최종할당량인 백만 톤 대비  563.3 0.2% 

감소한 수치이다 무상할당량은 최종 할당량의 인 백만 톤 유상할당량은 인 백만 톤으로 . 99.4% 559.3 , 0.6% 3.2

나타났다. 

인증배출량은 백만 톤 개 업체 으로 전년의 554.4 (636 ) 587.9

백만 톤 개 업체 대비 감소하였다(610 ) 5.7% . 할당대상업체가 

이행연도 년에 제출한 배출권은 2020 할당배출권 이하 ( ‘KAU’) 

백만 톤 과 상쇄배출권 이하 553.7 (99.9%) ( ‘ 백만 톤KCU’) 0.7

으로 총 백만 톤 개 업체 이다(0.1%) 554.4 (635 ) 배출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개 업체 천 톤 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1 (5.4 ) .

이행연도 최종할당량 및 < 2019-2020 

인증배출량> 

할당대상업체는 전년도 이월량을 활용하여 배출권을 제출하거나 거래하였는데 이행연도 년에서 이월된 , 2019

배출권의 양은 백만 톤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차기 이행연도 년 로 이월된 배출권의 양은 백만 톤17.2 . (’21 ) 17.9

이었다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에는 다음 계획기간으로부터의 차입이 불가하여 이행연도 년에서 . 2021

년으로의 차입량은 없었다2020 .

부문별로 배출권거래제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전환 건물 공공 기타 부문의 인증배출량이 최종할당량 대비 , , , ･
높았으나 배출권 거래 이월 상쇄 제도를 활용하여 모든 부문에서 배출목표량 최종할당량 을 만족하였다, , , ( ) .

전년대비 인증배출량이 감소한 부문은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부문으로 나타났다 전환 부문의 인증배출량은 , , , . 

백만 톤 개 업체 으로 업체수는 전년대비 증가 개 하였으나 전력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해 배출량은 216.2 (36 ) (3 ) , 

백만 톤 감소하였다 산업 부문은 코로나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전년 인증배출량보다 29.3 (11.9%) . 19 4.0

백만 톤 감소한 백만 톤 개 업체 으로 나타났다 수송 부문은 신규 항공사업 및 운항횟수 감소로 (1.2%) 314.0 (479 ) . 

전년 대비 백만 톤 감소한 백만 톤 개 업체 을 배출하였으며 건물 부문은 쇼핑몰의 고객 및 영업0.4 (21.7%) 1.5 (6 ) , 

시간 감소 대학교의 사이버 강의 실시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백만 톤 개 업체 을 배출한 것으로 , 4.4% 4.1 (39 )

나타났다. 

3) 권리와 의무승계 신규 할당대상업체 지정으로 개 업체가 추가되었음 , 33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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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공공 기타 부문의 인증배출량은 전년보다 미미하게 증가, ･
하였다 폐기물 부문은 코로나 에 의한 생활폐기물 증가 등의 영향으로. 19

전년 대비 증가한 백만 톤 개 업체 을 배출하였으며1.7% 17.7 (74 ) , 

공공 기타 부문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백만 톤 개 업체 을 0.8% 0.8 (2 )･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연도 년 부문별 인증배출량< ’20 >

배출권 거래시장 분석3) 

제 차 계획기간 거래기간 동안 장내 외 거래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 규모는 1 2 (2015.1.1.~2021.8.9.) 198.0･ ･
백만 톤이며 백만 톤 백만 톤 백만 톤 으로 조사되었다, KAU 167.8 (84.8%), KOC 26.7 (13.5%), KCU 3.4 (1.7%) . 

시장별 거래규모는 장내거래 백만 톤 장외거래 백만 톤 으로 장외거래가 높았다87.0 (43.9%), 111.0 (56.1%) 27.5% .

동 기간 평균 거래가격은 톤당 원이며 년부터 년까지 톤당 원(2015.1.1.~2021.8.9.) 23,914 , 2015 2020 11,013 , 

원 원 원 원 원으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다17,056 , 20,951 , 22,120 , 28,440 , 30,411 .

년부터 지속적인 배출권 가격 상승과 거래량 확대로 인해 거래대금 역시 빠르게 증가하였다 연도별 거래대금2015 . 을 

살펴보면 년 억 원 년 억 원 년 억 원 년 조 억 원 년 조 억 원2015 624 , 2016 2,041 , 2017 5,503 , 2018 1 509 , 2019 1 831 , 

년 조 억 원이었으며 년 거래 종료일까지 전체 배출권의 거래대금은 억 원이었다2020 1 3,385 , 2021 KAU20 4,448 .

배출권별 총 거래 규모 및 가격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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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연도 년의 배출권 거래기간 동안 거래 규모는 백만 톤2020 (2018.11.15.~2021.08.09.) KAU20 41.3 , KOC 

백만 톤으로 각각 를 차지하였다10.4 79.9%, 20.1% .

거래는 장내 백만 톤 장외 백만 톤 이다 인증배출량 상위 개 업종의 거래량을 KAU20 17.2 (41.7%), 24.1 (58.3%) . 10

분석한 결과, 발전 에너지 철강 업종의 순매수량이 각각 백만 톤 백만 톤의 순서로 많았으며 순매도량은  , 7.0 , 4.1 , ･
시멘트 백만 톤 석유화학 백만 톤의 순서로 많았다2.1 , 1.8 .

의 유상할당 경매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총 회 진행되었다 유상할당 계획상의 입찰수량은 KAU20 2020 8 2021 6 7 . 

백만 톤이나 최종시행된 입찰수량은 백만 톤 낙찰수량은 백만 톤으로 입찰수량의 가 낙찰되었다8.1 , 7.1 , 3.2 , 45.6% . 

낙찰수량의 비중이 입찰수량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정부가 배출권 가격 수준 및 시장 내의 물량 등을 감안하여 

년 월부터 월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를 일시 중단하였기 때문이다2021 2 5 .

의 장내 거래기간 의 거래가격은 원을 시작으로 년 월 초 종가 KAU20 (2019.9.24.~2021.8.9.) 31,000 2020 4

원까지 상승했으나 코로나 의 여파로 년 월 원으로 하락하였다42,500 , 19 2020 8 20,995 . 최종적으로 의 KAU20

장내 평균 거래가격은 원이다 유상할당 경매는 의 장내 거래가격과 유사한 원 원에 18,510 . KAU20 11,450 23,700∼

낙찰되었다.

의 장외거래는 원으로 시작하여 년 월에는 원에 거래되었다 이후 장내거래와 유사KAU20 23,200 2020 5 40,100 . 

하게 하락 추세를 보이며 원대에서 거래가 진행되었다 거래기간15,000 25,000 . KAU20 (2019.9.24.~ 2021. ∼

동안의 최저가격은 원 이었으며 마감가격은 원 으로 나타났다8.9.) 12,700 (2021.6) , 21,900 (2021.8) .

장내 거래량 및 거래가격 추이<KAU20 >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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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대상업체 설문조사 분석4) 

할당대상업체 개 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인식 제 차 계획기간 대응 온실가스 감축성과 제 차(636 ) , 2 , , 3  

계획기간 대응･전망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개 업체 가 참여하였다260 (40.9%) .

설문 결과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인식은 긍정응답이 로 조사되어 년 84.2% , 2018

년 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3.9%, 2019 68.0% .

경영 등 환경경영에 대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 RE(Renewable Energy)100 

할당대상업체 내부 관심도가 증가 긍정 부정 ( 70.0%, 8.5%)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관심 증가는 신제품 개발 공정 , , 

개선 등 내부혁신의 계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문항목에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 기업에 대한 할당 우대 추가 

확대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방향 제시 감축기술 도입을 위한 재정적 지원 순으로 (53.1%), (40.0%), (26.9%) 

응답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통해 할당대상. 

업체가 배출권거래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할당대상업체는 제도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 거래 참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및 기술 등 내부 (61.9%), 

투자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 전략 수립 외부 컨설팅 서비스 활용 등의 노력을(50.4%), (22.7%), (21.2%)  

하였다고 답했다 배출권 제출의무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는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함께 기타 방법을 활용했다는.  

응답 이 가장 많았다 기타 방법으로는 내부감축 활동 추진 배출권 구입 생산량 감소(85.8%) . (47.5%), (37.7%), 

가 꼽혔다 할당된 배출권만으로 제출이 가능했다는 응답은 를 차지하였다(32.3%) . 9.6% . 

주요 온실가스 감축 활동 동기에 대한 설문항목에 대해 할당대상업체들은 단기적인 비용절감과 관련된 배출권 구매 

비용 절감 에너지 관련 비용 절감 이 주된 감축동기로 조사되었으며 기업의 장기 경쟁력 향상(68.5%), (63.8%) , 

기업 이미지 제고 신성장 (17.3%), (15.8%), 동력 발굴 등과 같은 장기적인 동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으로(4.6%)  

나타났다.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에 관한 설문에 응답자의 는 효과적 는 효과적이지 41.1% , 21.5%

않다고 응답하여 전년도 설문 결과 대비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년 (2019 22.2% → 년2020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할당량 준수를 위한 의무적 감축 필요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에 따른 감축 41.1%). , 

노력 증대 배출권 거래 차익을 위한 감축기술 투자 유도 등이 제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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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할당대상업체들은 고효율 설비 설치 및 설비 성능 개선 미활용 (63.9%), 

열에너지 회수 및 이용 저탄소 연료로 전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및 자가소비(30.6%), (25.7%), (16.7%),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의 감축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감축 활동의 수행과 성공적 (2.1%) . ･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저탄소 기술 개발과 확보의 어려움 내부 자금 동원의 어려움 저탄소(42.7%), (40.8%),  

기술에 대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 정부의 지원 부족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23.1%), (22.7%) .

제 차 계획기간의 배출권거래제 대응방법에 대한 응답으로는 배출권 구입 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응답 3 (68.0%)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내부감축 활동 추진 할당배출권 이용 순이었다 온실가스 감축활동 계획에, (39.9%), (22.4%) .  

대한 설문에서는 제 차 계획기간과 동일하게 고효율 설비설치 및 설비성능 개선 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2 (55.0%) .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및 자가소비 친환경 연료전환 미활용 열에너지 회수 및 (30.0%), (26.4%), 

이용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순으로 답변하였다(18.6%), (5.0%) .･

년 평균 배출권 가격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응답으로 년 월 일 종가 원 를 기준으로2022 2021 9 15 KAU 21 (28,500 )  

상승 응답 이 가장 많았고 이후 보합 하락 순이었다 배출권 가격 상승 전망에 대한 구체적(73.5%) (22.3%), (4.2%) .  

이유로 배출권 할당량 부족 경기 상승 호황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로 배출권 수요 확대 를 꼽았다(61.3%), (55.5%)･ .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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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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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운영 방향1

개요1.1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일정한도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만 배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장기반의 온실가스 감축제도이다 할당대상업체가 확보한 . 

배출권보다 더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였다면 여유분은 시장거래를 통해 판매가 가능하다 할당대상업체가 확보한.  

배출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였다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경매 또는 시장거래를 통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직접 규제 기반의 제도보다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해 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월2012 ( 12.5 )「 」ʼ 및 동법 시행령 

( 월 이하 법 영 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한 배출권 12.11 )( ‘ ’ ‘ ’) , 」ʼ ･
총수량 등을 공표한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 차 계획기간 년( 14.1 ) , 1 ( 15~ 17 ) 「 」 「ʼ ʼ 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월 및 관련 지침을 수립하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을 체계화하였다( 14.9 ) . 」 ʼ

제 차 계획기간 제 차 이행연도 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 요약2 2 (2019 ) ▶ 

제 차 계획기간 이행연도 년의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개 업종 개 업체에 백만 톤 무상할당량 유상할당량 2 ’19 62 610 563.2 ( 554.7, 

이 최종 할당되었다 이행연도 완료 후 최종 인증배출량은 백만 톤으로 할당량 대비 백만 톤이 많았다 년 배출권 8.6) . 587.9 24.6 . ’19

제출 완료시 까지 배출권 시장을 통해 거래된 배출권 양은 백만 톤 거래금액은 (’18.11.7~’20.11.5) (KAU19, KCU19, KOC) 45.2 , 

약 조 억 원이었다 이행연도 년 완료 후 할당대상업체가 정부에 최종 제출한 배출권은 백만 톤1 3,905 . ’19 587.8 (KAU19 587.6, 

으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개 업체 천 톤 에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또한 백만 톤이 차기 KCU19 0.3) , 1 (32.6 ) . 17.2

이행연도 년 로 이월되었다(’20 ) .

표 기본계획상 계획기간별 운영 방향< -1> Ⅰ

구분 제 차 계획기간 년1 ( 15~ 17 )ʼ ʼ 제 차 계획기간 년2 ( 18~ 20 )ʼ ʼ 제 차 계획기간 년3 ( 21~ 25 )ʼ ʼ
주요 목표 경험 축적 및 거래제 안착 상당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실효적 감축 추진

제도 운영

상쇄 인정 범위 등 제도의 유연성 

제고

정확한 산정 보고 검증(MRV) ･ ･
집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거래제 범위 확대 및 목표 상향 조정

배출량 보고 검증 등 각종 기준 ･
고도화

로드맵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기능 강화 장내 , 

파생상품 도입 등 시장기능 확대

할당
전량 무상할당

목표관리제 경험 활용

유상할당 개시

배출효율기준방식 할당 등 (BM) 

할당방식 선진화

무상할당 업종 기준 개선 및 유상할당 

비율 확대

배출효율기준방식 할당 확대(BM) 

출처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기획재정부( ) ( , 17)ʼ



배출권거래제 개요. Ⅰ

Ⅰ

배
출
권
거
래
제
 개

요

25 ❘

제 차 계획기간 년 에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범위 확대 국가 감축목표와의 정합성 확보를 고려한 2 (’18~’20 ) , 

목표 조정 등을 통해 제 차 계획기간의 감축1 수준을 상향하며 기업의 감축이행을 점진적으로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년 제 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월 을 수립하며 제 차 계획기간의 기본방향을 제시했으며2017 2 (’17.1 ) , 2「 」 , 

배출허용총량 등 제도 상세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 차 계획기간 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 ( 18~ 20 ) 「 ʼ ʼ
단계 계획 월 을 통해 수립 공표하였다1 ( 17.12 ) .」ʼ ･

한편 년 새 정부의 환경 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2018 2030「･  

수정 월 이하 수정 로드맵 이 수립됨에 따라 정부는 수정 로드맵을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 차( 18.7 )( ‘ ’) , 2」 「ʼ  

계획기간 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단계 계획 월 을 공표하였다 제 차 계획기간 단계 할당( 18~ 20 ) 2 ( 18.7 ) . 2 2」ʼ ʼ ʼ
계획 월 에는 배출권 총수량 백만 톤 유상할당 기준 배출효율기준방식 이하 ( 18.7 ) (1,796.1 ), , (Benchmark, ʼ

할당 등이 보완된 세부 기준이 수록되었다‘BM’) .

정부는 제 차 계획기간 운영과정에서 이월 전면 허용 등에 따라 여유 배출권이 거래되지 않는 수급 불균형 문제를2  

해결하기 위해 배출권 이월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년 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 차 계획기간, 2019 6 2 ( 18~「 ʼ ʼ
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단계 계획 변경 을 공표하였다20 ) 2 .」

정부는 년 월 효과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 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2019 12 3「

기본계획 을 통해 할당방식 고도화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 유도 시장기능 확대 등의 중점 추진전략을 공표하며 , , 」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추진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배출권 총수량 백만 톤. (3,082.3 ), 

유 무상 할당 기준 할당 등의 상세한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 차 계획기간 년 국가 배출권, BM 3 ( 21~ 25 ) 「･ ʼ ʼ  

할당계획 월 을 통해 마련하였다( 20.9 ) .」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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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배출권거래제< -2> Ⅰ

구분 제 차 계획기간 년2 ( 18~ 20 )ʼ ʼ 제 차 계획기간 년3 ( 21~ 25 )ʼ ʼ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

온실가스

감축 목표

 년 배출전망치 대비 2030 (BAU : Business As Usual) 37% 

감축 월(’15.6 )

 년 총배출량 대비 2017

년까지 2030 24.4% 

감축 월(’19.12 )

부문별 

감축

이행계획

 년 국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월( 16.12 )ʼ
 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 월2030 ( 18.7 )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제 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월2 ( 17.1 )ʼ 제 차 배출권거래제 3

기본계획 월( 19.12 )ʼ

할당계획

제 차 계획기간 국가 2

배출권 할당계획 

단계 계획 1

월( 17.12 )ʼ 1) 

제 차 계획기간 국가 2

배출권 할당계획 

단계 계획2

월( 18.7 )ʼ 2)

제 차 계획기간 국가 2

배출권 할당계획 

단계 2 계획 변경 

월( 19.6 )ʼ 3)

제 차 계획기간 국가 3

배출권 할당계획 

월( 20.9 )ʼ 4)

제 차 계획기간에 대한 할당 세부사항 제 차 이행연도 년 배출허용총량 백만 톤 과 예비분 백만 톤 명시1) 2 . 1 (’18 ) (538.5 ) (14.0 ) 

    ※  제 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은 수정 로드맵 년 등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단계 계획에서 확정하기로 함 단 단계 년 할당량은2 (’18 ) 2 . , 1 ’18  
단계 할당량 결정 후에도 유지하되 년 배출권 감소 증가 시 년 배출권에서 조정 처리2 , ’18 ’19･

2) 제 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백만 톤 배출권 총수량 백만 톤 유상할당 기준 배출효율기준방식 할당 등 세부 내용 보완 명시2 (1,777.1 ), (1,796.1 ), , (BM) ･
제 차 계획기간 내 이행연도 간 배출권 이월 가능량의 허용 기준 등 변경 3) 2

제 차 계획기간에 대한 할당 세부사항 배출허용총량 백만 톤 과 예비분 백만 톤 명시 4) 3 , (3,048 ) (34.0 ) 

표 배출권거래제 운영 지침< -3> Ⅰ

구분 지침

할당 취소･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환경부 월 전부개정( , ’20.12 )

보고 인증･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환경부 월 일부개정( , ’21.12 )

검증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환경부 월 일부개정( , ’21.6 )

배출권 거래

•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환경부 월 일부개정( , ’20.5 )

•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환경부 월 일부개정( , ’18.5 )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 월 일부개정( , ’18.5 )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 환경부 월 일부개정( , ’18.5 )

•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 월 일부개정( , ’21.1 )

• 최초 이행연도의 시장조성자 지정일에 관한 고시 환경부 월( , ’19.3 )

• 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지정고시 환경부 월 일부개정2021 ( , ’21.4 ) 

상쇄제도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환경부 월 일부개정(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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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연도 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1.2. 2020

본 보고서는 제 차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2 4)인 년 할당대상업체의 연간 배출활동 및 년 월 일2020 2021 8 9

까지의 배출권 할당 거래실적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전 이행연도인 년과 달라진 사항. 2019･ 은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장안정화 조치 시장조성자 추가지정 외부감축실적 인증량 이하 에 대한 , , ( ‘KOC’)

상쇄배출권 이하 으로의 전환조건 규정 등이다( ‘KCU’) .

법 제 조 및 영 제 조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에 우려가 발생할 시23 38 5)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할당 배출권 최소 최대 보유한도 배출권 최저 매매가격을 설정하는 등 시장안정화를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 , . ･
최근 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개 연도 배출권 평균 가격의 분의 이하가 된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로 1 2 100 60 , 

일시적인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6) 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하 코로나 의 영향으로 2021 -19(‘ 19’)  

가격이 급락하자 정부는 년 월과 월 시장안정화 조치로 최저 거래가격을 설정하였다 의 KAU20 , 2021 4 6 . KAU20

시장안정화 조치 결과는 표 와 같다 본 조치는 영업일 일 이후 해제되었으며 배출권 가격도 점차 상승하였다< -4> . 5 .Ⅰ

표 시장안정화 조치< -4> KAU20 Ⅰ

구분 일자 종가 원 톤( / ) 조치 내용

회1

2021-04-19 15,700

최저 거래가격 설정 원: 12,900

일 최저 가격 원 에 가격제한폭 적용 * 2021.4.12.~16 (14,300 ) 10% 

종료일 배출권 가격이 설정가격보다 높은 날이 일 이상 유지되는 - ( ) 10% 5

경우 다음날 종료

2021-04-20 16,000

2021-04-21 16,700

2021-04-22 17,050

2021-04-23 17,750

2021-04-26 18,800 최저 거래가격 설정 해제

회2

2021-06-25 13,700

최저 거래가격 설정 원: 9,450

일 최저 가격 원 에 가격제한폭 적용  * 2021.6.18~24 (10,500 ) 10% 

2021-06-28 15,050

2021-06-29 14,700

2021-06-30 15,800

2021-07-01 16,000

2021-07-02 16,100 최저 거래가격 설정 해제

출처 배출권 가격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정보 플랫폼( ) : (www.ets.krx.co.kr)

4) 이행연도는 계획기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년 단위로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1 , 
위하여 설정되는 계획기간 내의 각 연도를 의미

5) 배출권 가격이 개월 연속으로 직전 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6 2 , ① ②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 ③ 
위하여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최저거래가격 설정요건이 일 이상 유지 시 일 동안의 최저가격 종가 에 가격제한폭 를 적용한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설정 차 설정된 5 , 5 ( ) 10% . 1
최저거래가격 이하로 일 이상 지속 시 해당 기간동안의 최저가격 종가 에 가격제한폭 를 적용하여 재설정5 ,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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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조의 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거래 활성화 등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 차 계획기간부터 시장조성22 2 2 자 

참여를 도입하였다 년 월에는 개 금융기관이 시장조성자로 추가되어 총 개 기관. 2021 5 3 5 7)이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조성자 예비분에서 매달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대여 천 톤 만 톤 하고 시장조성자는 배출(5 ~10 ) , 권 

거래시장에서 매도 또는 매수 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고 거래한다.

시장조성자의 거래 후 대여한 배출권에 대해서는 시장조성자가 매월 현금 또는 배출권으로 정부에 상환8)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행연도가 종료되는 달에도 동일하게 처리하였으나 이행연도 년부터는 배출권 이월이 가능. 2020

하여 백만 톤의 배출권이 제 차 계획기간으로 이월되었다1.4 3 .

표 제 차 계획기간 배출권 시장조성제도 근거 및 기준< -5> 2Ⅰ

구분 법적 근거 방법 및 기준

목적
법 제 조의22 2

영 제 조37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조성자를 

지정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

배출권 매도 매수 호가 제시 및 거래   - ･

지정 고시 제 조3

시장조성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 이행연도 개시 개월 전까지 이행연도 중 지정 시 3 (

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시장조성업무 개시일 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2

시장조성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년으로 함 다만 이행연도 중에 지정한 경우 다음 1 . , 

이행연도 월 일까지 유효 12 31

평가

법 제 조의22 2

영 제 조37

고시 제 조5 6･
시장조성자는 매월 다음의 활동 실적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이를 평가, 

배출권 종류별 보유현황 및 거래실적  - 

호가 건수 및 수량 호가 제출시간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간의 호가 범위 등 의무 이행실적 - , , 

대여

및 상환
고시 제 조7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에 필요한 배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조성 예비분에서 대여받으며, 

활동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차등으로 대여될 수 있음

시장조성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된 이후 배출권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상환

출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각각 일부개정 배출권 거래시장  ( ) ( , 20.3.24., ’21.3.23. ), ･ ･ ʼ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 일부개정( , 21.1.15. )ʼ

외부사업에 따른 감축 인증실적으로 발행되는 는 배출권 제출 시 로 전환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는 KOC KCU . KOC

와 달리 거래기간에 제한이 없었으나 년 관련 고시가 개정KAU, KCU , 2021 9)되면서 발행된 연도 말부터 년 이내에 만2  

로 거래하고 그 이후에는 로 전환하도록 변경되었다KOC , KCU .

7) 년부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지정 년 증권 주식회사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지정 2019 , , 2021 SK , , 

8) 배출권으로 상환할 경우 해당 배출권은 시장조성자 계정에서 다시 시장조성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 , 

9)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 제 호 일부개정 ( 2021-105 , 2021.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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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배출권거래제 현황1.3. 

현재 전 세계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기상이변 등에 따른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수단 중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탄소가격제는 여러 . , 

국가에서 운영 중이거나 도입을 고려 중이다 현재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백만 톤 가 탄소. 21.5%(11,700 )

가격제를 통해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10) 대표적인 제도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당 세금을 내는 탄소세 와, ‘ ’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구입하여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거래제 가 있다‘ ’ . 

북유럽 일본 등 개 국가 주에서는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와 중국 미국 캘리포니아 미국 동부의 개 , 30 , EU , , 11･
주를 포함하는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11) 캐나다 퀘벡 등 개 국가 주에서 배출권거래제를 35 ･  

시행하고 있다.12)

세계 최초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여 가장 큰 거래시장 규모를 운영하고 있는 는 현재 배출권거래제 차 계획EU 4

기간 에 접어들었다 는 회원국 개국과 노르웨이 등 여 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시장으로 전체 (2021~2030) . EU 27 30

배출량의 수준을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발전 산업 항공 부문으로 구분하여 대 온실가스 36% , , , 6

중 이산화탄소(CO2 아산화질소), (N2 과불화탄소 를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O), (PFCs) .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매사추세츠주 에서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관리, , RGGI . 

대상은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수준이며 연간 배출량 톤 이상인 발전 산업75% , 25,000 , , 

건물 부문 등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업체는 대 온실가스. 7 (CO2, N2O, CH4, SF6, HFCs, PFCs, NF3 와)  

기타 불소계 온실가스에 대해 산정 보고하고 있다.･

캐나다는 퀘벡주와 노바스코샤주에서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데 퀘벡주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 

정도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연간 배출량이 톤을 초과하거나 이상의 연료를 78% . 25,000 200L 

공급하는 시설들이 배출권거래제의 대상이 되며 대상업체는 대 온실가스와 기타 불소계 가스를 산정 보고한다, 7 . ･

중국은 년부터 년까지 개 지역 선전 상하이 베이징 광둥 텐진 후베이 충칭 푸젠 에 순차적으로2013 2020 8 ( , , , , , , , )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하여 시범사업을 거친 후 년 월부터 전국 단위로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다, 2021 7 . 

현재 발전 부문에서 연간 배출량이 톤 이상인 시설을 대상으로 전체 배출량의 를 관리하고 있으며26,000 40% ,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한정하여 산정 보고한다) . ･

10) 출처 접속 : World bank(carbonpricingdashboard.worldbank.org/map_data, 2021.11.16. ) 

11) 미 북동부 개 주가 참여하는 탄소시장으로 화력발전소 대상 총량거래 방식을 채택한 미국 최초의 배출권 거래시장 11

12) 출처 접속 : World bank(carbonpricingdashboard.worldbank.org/map_data, 2021.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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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외 주요 배출권거래제 현황< -6> Ⅰ

국가 EU 미국 캐나다 중국

시행

지역

회원국 개국 및 EU 27

비회원국 포함 개국30

캘리포니아(CA), 

매사추세츠(MA), RGGI

퀘벡주(QB),

노바스코샤(NS)
전국

계획

기간

기 년(1 ) ’05 ’07∼

기 년(2 ) ’08 ’12∼

기 년(3 ) ’13 ’20∼

기 년(4 ) ’21 ’30∼

<CA> <RGGI> <QB> 

기 년(1 ) ’13 ’14∼

기 년(2 ) ’15 ’17∼

기 년(3 ) ’18 ’20∼

기 년(4 ) ’21 ’23∼

년<NS> ’19 ’22∼

년 시범 운영’17 ’20∼

월부터 전국통합 시행’21.7

계획기간 설정 없음* 

기(1 ) 년’13 ’14∼ 년’09 ’11∼

기(2 ) 년’15 ’17∼ 년’12 ’14∼

기(3 ) 년’18 ’20∼ 년’15 ’17∼

기(4 ) 년’21 ’23∼ 년’18 ’20∼

기(5 ) - 년‘21~’23

배출

허용

총량

고정연소 항공 1,572Mt, 

기준 년 매년 38Mt (’21 ), 

감축2.2% 

기준 년<CA> 334.2Mt (’20 ), 

매년 감축4% 

기준 년 매년 <MA> 8.3Mt (’21 ), 

감축0.2Mt 

기준 년<RGGI> 108.9Mt (’21 ), 

매년 감축3% 

기준 <QB> 54.7Mt 

년 매년 감축(’20 ), 2.2% 

년 <NS> ’21 12.3Mt

상향식 방식으로 실질 

생산량에 따라 변경 가능

년 예상(’20 4,000Mt )

전체 배출량의 36% 

배출량의 <CA> 75%

배출량의 <MA> 11%

배출량의 <RGGI> 10%

배출량의 <QB> 78% 

배출량의 <NS> 82%
전체 배출량의 40%

적

용

대

상

부

문
발전 산업 항공, , 

발전 산업 수송 건물<CA> , , , 

발전<MA RGGI> ･
발전 산업 수송 건물<QB> , , , 

발전 산업 연료공급<NS> , , 
발전

가

스
CO2, N2O, PFCs

<CA> CO2, CH4, N2O, SF6, 

HFCs, PFCs, NF3 등 

<MA RGGI> CO･ 2

<QB> CO2, CH4, N2O, 

SF6, HFCs, PFCs, NO3 등 

<NS> CO2, CH4, N2O, 

SF6, NF3, HFCs, PFCs

CO2

기

준
발전 제조시설 항공, , 

연간 배출량 만 이상 <CA> 2.5 t 

등

발전량 <MA RGGI> 25MW ･
이상

연간 배출량 만<QB> 2.5 t 

이상 연료 공급 이상 , 200L 

연간 배출량 만 이상<NS> 5 t , 

석유제품 판매 이상 등200L 

연간 배출량 만 이상2.6 t 

할당

방식

부문별 유 무상할당･
기 유상(4 57% )

부문별 유 무상할당<CA> ･
년 유상(’20 58% )

유상<MA RGGI> ･
부문별 유 무상 <QB> ･

할당 년 유상(’19 67% )

부문별 유 무상<NS> ･
무상할당

방식(BM )

유연성

기제

무제한 이월,

상쇄 차입 불가･

이월 제한 차입 불가 상쇄 <CA> , , 

허용( 4%)∼

이월 제한 차입 불가<MA> , 

이월 제한 차입 불가<RGGI> , , 

상쇄 허용( 3.3%)∼

이월 제한 차입 <QB> , 

불가 상쇄 허용, ( 8%)∼

이월 차입 불가<NS> ･
상쇄 허용(~5%), 

이월 차입 규정 미정･

출처( ) Emissions Trading Worldwide: Status Report 2021(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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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운영2

배출허용총량2.1. 

배출허용총량은 할당대상업체가 계획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으로 배출권거래제에서 관리되는 , 

목표배출량을 의미한다 배출허용총량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 5 1 위한 기본 로드맵을 

기반으로 하여 설정되는데 제 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방식은 그림 과 같다 배출권거래제와 , 2 < -1> . Ⅰ 국가 

로드맵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제 차 계획기간에는 부문별로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였다2 .13) 다만 일부 배출활동에  

대해서는 구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14)하여 별도의 업종별 할당량을 설정하였다. 

그림 제 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산정 방식< -1> 2Ⅰ

단계1 계획기간 년 부문별 국가 감축 후 배출량 수정 국가 로드맵 년 평균 도출(’18~’20 ) ( (’18 )) 

단계2
기준기간 년 부문별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커버리지 산정(’14~’16 ) (coverage)*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커버리지 년 할당대상업체 평균 배출량 년 국가 평균 배출량 년 * (’14~’16 )= (’14~’16 )/ (’14~’16 )

단계3
계획기간 년 부문별 배출허용총량 산정(’18~’20 ) * 

배출허용총량 년 부문별 국가 감축 배출량 평균 년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커버리지 년 * (’18~’20 )= (’18~’20 )× (’14~’16 )

단계4 계획기간 년 배출허용총량 산정 부문별 배출허용총량 합산(’18~’20 ) ( )

배출허용총량과 함께 별도로 설정되는 예비분을 합한 값을 배출권 총수량이라고 한다 예비분은 . ①시장안정화

조치, ②시장조성 및 유동성 관리용도, ③기타 전환 및 전환 외( )15) 용도로 구분된다 이 중 시장안정화조치 용도 예비분과 .  

시장조성 및 유동성 관리용도 예비분은 배출허용총량 외에서 관리되며 기타용도 예비분은 배출허용총량에 포함된다, .

13) 업종 발전 ( ) ･에너지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광업 음식료품 섬유 목재 제지 정유 석유화학 유리 요업 시멘트 철강 비철금속 기계 반도체, , , , , , , , , , , , , , , , ,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통신 건물 항공 폐기물 수도, , , , , , , , 
부문 산업 전환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 기타      ( ) , , , , , ･

14) 해당 배출활동의 배출량 규모 부문 내 배출특성 또는 감축 여력 차이 해당 업체의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조 및 법  , , , 44
제 조에 따른 명세서 상의 구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24

15) 기타 예비분은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 배출권 추가할당 신청 기준의 차이 등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환 및 전환 외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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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안정화조치 용도 예비분과 ②시장조성 및 유동성 관리용도 예비분은 배출권 거래시장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시장조성자 배출권 대여 목적으로 활용하는 예비분이다. ③기타용도 예비분은 신규진입 추가할당 이의신청 , , 

등에 활용된다 제 차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은 백만 톤으로 배출허용총량 백만 톤과 예비분 . 2 1,796.1 , 1,777.1

백만 톤을 합산한 수치19.0 16)이다.

표 제 차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 -7> 2Ⅰ

단위 백만 톤( )：

구분 년18ʼ 년19ʼ 년20ʼ 총량

년( 18~ 20 )ʼ ʼ
배출권 총수량 - - - 1,796.1

예비분

시장안정화조치 - - - 14.0

시장조성 - - - 5.0

기타
전환 - - - 78.3

전환 외 - - - 55.8

사전할당량 547.7 547.7 547.7 1,643.0

전환 부문                      소계 228.1 228.1 228.1 684.2

전환 부문 일반 199.9 199.9 199.9 599.7

전환 부문 내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1) 10.8 10.8 10.8 32.4

전기업의 부생가스 발전 사업장 17.1 17.1 17.1 51.2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업의 탈루 배출2) 0.3 0.3 0.3 0.8

산업 부문                      소계 296.9 296.9 296.9 890.7

산업 부문 일반 274.4 274.4 274.4 823.3

산업 부문 내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1) 13.3 13.3 13.3 40.0

석탄 광업의 탈루 배출3) 0.4 0.4 0.4 1.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 , 

제조업의 석회생산에 따른 공정 배출4)
2.9 2.9 2.9 8.8

차 철강 제조업의 마그네슘 생산 관련 가스 공정 배출1 F 5) 0.1 0.1 0.1 0.3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가정용 기기 제조업의 , , 

반도체 및 광전지 생산 관련 가스 공정 배출F 6)
3.2 3.2 3.2 9.7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의 디스플레이 생산 관련 , 

가스 공정 배출F 7)
2.5 2.5 2.5 7.4

건물 부문 4.0 4.0 4.0 12.1

수송 부문 2.0 2.0 2.0 6.0

폐기물 부문 16.0 16.0 16.0 48.0

공공 기타 부문･ 0.7 0.7 0.7 2.0

16) 배출허용총량 백만 톤 사전할당 백만 톤 기타 예비분 전환 백만 톤 전환 외 백만 톤 (1,777.1 ) = (1,643.0 ) + ( : 78.3 , : 55.8 )
배출허용총량 외 예비분 시장안정화조치 백만 톤 시장조성 백만 톤      = (14.0 )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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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제 차 할당계획 변경 취지에 따라 기존 집단에너지 및 산업단지 업종의 경우 별도의 업종별 할당량 설정 유지1) 17 1 ‘ ’ ‘ ’ ʼ
     - 전환 부문의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에 해당하는 업체는 집단에너지 산업 부문의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 ( 353)’ , ‘ ,  

공급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에 해당하는 업체는 산업단지로 할당량 설정( 353)’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 호 서식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별지 제 호 2)~7) 16 10「 」 「 」 ･
서식을 따름

탈루배출 천연가스 시스템 배출활동코드 에 해당하는 배출활동 2) ( , 3003)

탈루배출 석탄의 채굴 배출활동코드 탈루배출 석탄의 처리 및 저장 배출활동코드 에 해당하는 배출활동 3) ( , 3001), ( , 3002)

광물산업 석회생산 배출활동코드 에 해당하는 배출활동 4) ( , 4002)

금속산업 마그네슘 생산 배출활동코드 에 해당하는 배출활동 중 가스 사용으로 인한 배출활동 5) ( , 4098) F

전자산업 반도체 배출활동코드 전자산업 광전지 배출활동코드 기타배출 기타 공정배출 배출활동코드 기타배출 기타 온실 6) ( , 4025), ( , 4027), ( , 4099), (
가스 배출 배출활동코드 에 해당하는 배출활동, 7001)

 7) 전자산업 디스플레이 배출활동코드 기타배출 기타 공정배출 배출활동코드 기타배출 기타 온실가스 배출 배출활동코드 에 ( , 4026), ( , 4099), ( , 7001)
해당하는 배출활동

출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 차 계획기간 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단계 계획 변경 환경부( ) 2 ( 18~ 20 ) 2 ( )( , 19)ʼ ʼ ʼ

할당대상업체 지정2.2. 

할당대상업체 지정은 법 제 조에 따라 최근 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만 톤 8 3 12.5 CO2 이상인 eq 

업체 또는 만 톤 2.5 CO2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에 적용된다 제 차 계획기간의 할당대상eq . 1~3

업체 수는 표 과 같다< -8> .Ⅰ

계획기간 또는 이행연도 별 업체 수는 신규진입 할당취소 권리와 의무승계 양도 양수에 의해 할당대상업체로 , , ･
신규 지정되거나 혹은 지정취소가 되면서 변경될 수 있다.

표 배출권거래제 운영내용별 할당대상업체 수< -8> Ⅰ

계획

기간

이행

연도

사전

할당

신규

진입

추가

할당

할당

취소

권리의무승계
재할당1) 무상

할당

유상

할당

최종

할당2)

인증

배출3)
양도 양수

차1

년’15 525 - 63 211 23 24 - 522 - 522 522 

년’16 525 44 161 249 35 36 - 564 - 564 560 

년’17 525 78 337 269 56 54 434 592 - 592 591 

차2

년’18 591 - 242 224 17 19 - 587 12 587 586 

년’19 587 18 266 250 39 46 - 611 18 611 610 

년’20 604 21 232 300 64 72 - 637 13 637 636 

차3 4) 년’21 684 - - 45 17 15 - 684 14 - -

년 월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에서 제시한 년 감축목표 및 감축수단을 고려하여 이행연도 년의 배출허용총량을 1) 2016 12 2030 2030 , ’17「 」
재산정하여 재할당 출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 차 계획기간 제 차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 안 월( : 1 3 ( ), 2017.1 )

최종할당량이 이상인 업체수2) 0 

권리와 의무승계 양도에 따라 합병된 업체 등을 제외하고 배출권 제출의무를 지닌 업체수3) 

년 월 기준4) 20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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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과정2.3.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는 해당 이행연도 동안에 대한 온실가스 (1.1.~12.31.) 

배출활동을 집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이하 명세서 를 작성한다 명세서는 외부 검증‘ ( )’ . 

기관의 검증을 받은 후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며 정부는 명세서에 기재된 온실가스 , 

배출량을 평가하여 배출량을 인증한다. 

할당대상업체는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정부에 6

제출해야 한다 온실가스 인증배출량보다 보유한 배출권이 부족 또는 초과하는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 제출 . , 

전까지 거래시장 참여 이월 차입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초과분을 매도할 수 있다 또한 유상할당업종의 , . ･
경우에는 경매 참여도 가능하다 법령에 따른 일정별 주요 운영내용은 표 와 같다. < -9> .Ⅰ 17)

표 배출권거래제 일정별 운영내용< -9> Ⅰ

 

17) 배출권 제출의 기준이 되는 온실가스 인증 배출량은 이행연도 단위로 평가하지만 이행연도 시작 전에 무상할당량이 등록되며 등록일  (1.1.~12.31.) , , 
이후부터 배출권 제출일까지 배출권 거래 가능 따라서 이행연도 년은 할당량 등록 이후 부터 배출권 최종 제출 까지의 . 2020 2018.11.7.( ) 2021.8.9.( )
배출권 할당 거래 등의 내역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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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운영 결과

배출권 할당 결과1. 

배출량 인증 및 제출2.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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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 결과1

할당대상업체로 지정을 받은 업체는 계획기간 시작 개월 전 정부에 할당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부로부터 할당량을 4

통보받게 되는데 이를 사전할당량, 18)이라고 한다 제 차 계획기간부터는 유상할당이 도입되어 유상할당 업종에 해당. 2

하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전체 할당량의 가 사전할당에서 공제된다 그리고 공제된 할당량에 대해서는 배출권3% .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행연도 년의 사전할당량은 백만 톤이었으며 이후 발생한 변동사항 신규진입 추가할당 할당취소2020 530.7 , ( , , , 

권리와 의무승계 을 반영한 최종할당량은 백만 톤 개 업체 이다 제 차 계획기간 이행연도 년) 562.5 (637 ) . 1 2016 , 

년의 최종할당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던 추세와는 달리 제 차 계획기간에는 년 대비 년의2017 3.8%, 4.4% , 2 2018 2019  

최종할당량이 감소하였으며 년 대비 년 최종할당량은 감소하였다5.1% , 2019 2020 0.2% . 

그림 이행연도별 최종할당량< -1> Ⅱ 표 이행연도별 최종할당량 및 업체수< -1> Ⅱ

단위 백만 톤 개( , )：

계획기간 연도 최종할당량
전년대비 

증감률
업체수

제 차1

년15ʼ 540.1 - 522

년16ʼ 560.7 3.8% 564 

년17ʼ 585.5 4.4% 592 

제 차2

년‘18 593.5 1.4% 587

년’19 563.3 -5.1% 611*

년’20 562.5 -0.2% 637

출처 배출권등록부시스템 월 기준( ) (ETRS) DB( 21.11 )ʼ
권리와 의무승계 양도에 따라 합병된 업체 등 최종할당량이 이상인 모든 * 0 
업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전년도 보고서 개 에서 업체수가 (610 )
변경됨 

18) 본 보고서 제 장에서 언급한 제 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상 사전할당량은 이행연도별 할당 계획 수량이며 제 장에서 언급되는 사전할당량은 할당대상  I 2 , II
업체가 계획기간 시작 전 할당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 통보받은 배출권량을 의미 본 장의 사전할당량은 업체에 무상으로 사전 (
배분되며 유상할당량은 별도의 유상할당 계정으로 이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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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계획기간의 할당방식은 온실가스 과거 배출실적을 근거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2 (Grandfathering : GF

방식 과 제품생산량 등 업체별 과거 활동자료 대비 배출실적을 근거로 설비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 식

(Benchmark : 방식 으로 구분된다 제 차 계획기간 대부분 업종에서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개 업종 시멘트BM ) . 1 GF , 3 ( , 

정유 항공 에 대해서만 방식을 적용하였다 제 차 계획기간에는 개 업종 발전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폐기물 이, ) BM . 2 4 ( , , , )  

추가되어 개 업종으로 확대되었다7 .

이행연도 년의 경우 개 업체에 백만 톤이 사전할당되었으나 할당대상업체 간 권리와 의무승계 업체2020 604 530.7 , (  

분할 등으로 인한 신규지정 신규 할당대상업체 개 지정 백만 톤 으로 개 업체가 늘어나 최종 할당대상업체는 ), 21 (9 ) 33

개로 증가하였다 부문별 최종할당량은 산업 백만 톤 전환 백만 톤 폐기물 637 . 323.2 (57.5%), 214.8 (38.2%), 18.1

백만 톤 건물 백만 톤 수송 백만 톤 공공 기타 백만 톤 순이었다(3.2%), 4.1 (0.7%), 1.6 (0.3%), 0.6 (0.1%) .･

부문별 사전할당량 대비 최종할당량 증감률은 폐기물 산업 전환 건물 공공 기타 11.7%, 8.3%, 2.5%, 2.0%, ･
수송 순으로 수송 폐기물 산업 부문의 할당량 변동이 타 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배출권 변동0.03%, 17.5% , , , . –

과 관련한 제도적 근거는 표 와 같다< -2> .Ⅱ

그림 이행연도 년 유 무상할당량< -2> ’20Ⅱ ･ 그림 이행연도 년 부문별 최종할당량< -3> ’20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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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배출권 변동 관련 제도적 근거< -2> Ⅱ

구분 방식 및 기준 제도적 근거

신규

진입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 변경 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게 된 업체8 1 1 ･ ･ 법 제 조9

영 제 조12

할당계획 

변경

정부는 계획기간 중에 국내 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할당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  ･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할당계획 변경 가능

법 제 조5

영 제 조3

추가

할당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배출허용총량 증가 사업장 및 사업장 내 시설의 신증설 그 밖에 1) , 2) , 

계획기간 중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거나 국가감축목표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시설 신 증설 일부 사업장의 양수 합병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전력계통 운영에 따른  - , , , ･ ･
제약발전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추가 운항 대중교통수단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 화물의 , , 

운송대책 및 조치 가연성 폐기물 활용 집단에너지 공급의무 권리와 의무승계 로 인한 배출량 , , , 

증가 시 할당대상업체가 신청한 경우 직권 의 경우 또는 신청 의 경우에 따라 배출권 추가 , 1) 2)

할당 적용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심의 조정을 거쳐 결정 ･
추가 할당 배출권은 배출권 예비분에서 사용

추가할당 신청은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개월 이내에 가능3

법 제 조16

영 

제 조26~28

할당

취소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배출허용총량 감소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사업장을 1) , 2) 

폐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의 가동 예정일로부터 개월 이내 미가동 또는 시설 가동 년 3 1

이상 정지 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 할당 조정된 , 3) ･
무상할당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처리

의 사유 발생 시 할당대상업체는 발생일로부터 일 이내 주무관청에 통보2) 30

주무관청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 및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심의 조정을 거쳐 결정 ･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취소된 배출권은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 처리

법 제 조17

영 제 조29

권리와 의무 

승계

할당대상업체가 타 업체와 합병 시 합병 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업체에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승계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이전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일 15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전한 할당대상업체가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업체가 . 

보고

할당대상업체가 분할 또는 자신의 사업장 시설 일부를 타 업체에 양도하여 해당 사업장 시설이  ･ ･
이전된 경우 이전받은 업체에게도 동일한 법과 영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됨 단 사업장 및 ( , 

시설이 이전되는 연도의 직전 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이전 받은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배출량 3 (

포함 이 업체 기준 천 ) 125 tCO2 사업장 기준 천 eq, 25 tCO2 미만 시 비적용eq )

부문별 관장기관장은 권리의무승계 발생 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해당 업체에 1

승계 사실 통보

법 

제 조의8 2

영 제 조 11

이의

신청

할당대상업체 지정 및 배출권 할당 추가 취소 시장조성자 지정 및 취소 검증기관의 지정, ,  ･ ･ ･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검증심사원의 자격부여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배출량 인증 과징금 , , , ･ ･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규정된 날 부터 일 이내 소명자료와 함께 주무관청에 이의 30

신청

주무관청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되 부득이한 사정 시 추가 일 범위 30 , 30

내에서 기간 연장 후 공지

법 제 조38

영 제 조55

출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환경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 ( , 20.3.24., )･ ･ 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 , ’21.3.23.,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환경부 전부개정( , 20.12.24., )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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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입1.1. 

정부는 법 제 조에 근거하여 계획기간 중 최근 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만 톤 이상인 업체이거나9 3 12.5  

만 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를 할당대상으로 지정한다 또한 계획기간 중 시설의 신설 변경 확장2.5 . ･ ･  

등으로 새롭게 상기 조항에 해당하게 된 업체를 신규진입자 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정부는 신규진입 할당대상업체가 “ ” . 

신청한 할당량을 검토한 후 사전할당량을 통보하며 이행연도 년의 신규진입 할당량은 백만 톤이다 이는 , 2020 9.0 . 

최종할당량의 로 낮은 비중이나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큰 폭으로 증가 한 수치이다1.6% , (171%) .

그림 제 차 계획기간 신규진입 할당량 및 업체수< -4> 2Ⅱ

신규진입 할당량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년 전체 신규진입업체 개 중 전환 백만 톤 개 산업 2020 21 6.4 (3 , 71.0%), 

백만 톤 개 폐기물 백만 톤 개 건물 백만 톤 개 으로 나타났으며 공공2.4 (12 , 26.3%), 0.2 (2 , 1.7%), 0.1 (4 , 1.0%) , ･
기타와 수송 부문에서는 신규진입 할당이 없었다. 

그림 이행연도 년 부문별 신규진입 할당량 및 업체수 비중< -5> ’20Ⅱ

할당량 a. 업체수 비중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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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할당1.2. 

법 제 조에 근거하여 사업장 신설 또는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16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거나 국가 온실, 

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에 정부는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이행연도 년에는 총 개 할당대상업체가 추가할당을 신청하였으며 그 중 개 업체에 백만 톤의 2020 258 , 232 38.0

추가할당이 승인되었다 제 차 계획기간 중 이행연도 년의 추가할당량은 백만 톤 개 업체 년은 . 2 2018 27.0 (242 ), 2019

백만 톤 개 업체 이었으며 최종할당량에서 차지하는 추가할당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33.2 (266 ) , (4.5% → 

를 나타내었다5.9% 6.8%) .→ 

그림 제 차 계획기간 추가할당량 및 업체수< -6> 2Ⅱ

추가할당 결과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환 부문이 이행연도 년의 전체 추가할당량의 를 차지한다 개, 2020 51.3% . 36  

신청 업체 중 개가 추가할당을 승인받았으며 대부분의 추가할당은 예상치 못한 전력계통 운영에 따른 제약사항의 29 , 

발생으로 제약발전을 하게 되어 발전량이 증가한 요인으로 발생하였다 이 외에도 시설의 신 증설 집단에너지 공급 . , ･
등의 사유로 인한 추가할당이 있었으며 전환 이외의 나머지 부문에서는 시설 신증설의 사유로 추가할당을 인정받았, 

으며 전체 추가할당량의 를 차지하였다,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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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표 제 차 계획기간 부문별 추가할당량< -7>,  < -3> 2Ⅱ Ⅱ

단위 백만 톤( )：

부문　 년2018 년2019 년2020

전환 15.5 17.6 19.5 

산업 9.5 13.4 16.1 

건물 0.2 0.3 0.2 

수송 0.1 0.2 0.1 

폐기물 1.6 1.7 2.1 

공공 기타･ 0.01 0.0001 0.002 

할당취소1.3. 

  

법 제 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시설의 가동중지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17 ,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에 정부는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 무상할당에 한함 의 전부 또는 일부를 , ( )

취소할 수 있다. 

이행연도 년에는 개 업체에서 백만 톤의 할당량이 취소되었다 이는 최종할당량의 수준으로2020 300 18.4 . 3.3% , 

추가할당량보다는 백만 톤 낮은 수치이다 할당취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시설 가동정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19.6 . . 

부문별 할당취소 결과로는 전환 백만 톤 산업 백만 톤 수송 백만 톤 폐기물 8.7 (47.4%), 8.6 (47.1%), 0.4 (2.1%), 

백만 톤 건물 백만 톤 공공 기타 백만 톤 순으로 전환과 산업 부문에서 할당0.3 (1.8%), 0.3 (1.5%), 0.001 (0.01%) , ･
취소량이 가장 많았다.

전환 부문은 전년도 대비 할당취소량이 백만 톤 증가하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의 미세먼지 기후5.5 (62%) . ･
변화 대응정책에 따라 발전량과 설비이용률이 감소하면서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이 일시 간헐적으로 가동중지되면서 ･
할당취소가 발생하였다 산업 부문에서는 코로나 의 영향으로 생산량 감소에 따른 배출량 감소로 사업장 내 일부 . 19

시설이 가동중지 되면서 할당이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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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표 제 차 계획기간 부문별 할당취소량< -8>, < -4> 2Ⅱ Ⅱ

단위 백만 톤( )：

부문　 년2018 년2019 년2020

전환 -3.0 -3.2 -8.7 

산업 -2.2 -5.1 -8.6 

건물 -0.1 -0.2 -0.3 

수송 -0.02 -0.2 -0.4 

폐기물 -0.3 -0.3 -0.3 

공공 기타･ -0.002 -0.001 -0.001 

권리와 의무승계1.4. 

할당대상업체가 합병 분할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 임대하는 경우 법 제 조의 시행령 제 조에 8 2, 11･ ･
의해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업체가 지정된 할당대상. 

업체가 아니었다면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시점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의 할당대상업체 전환 개 산업 개 건물 개 수송 개 가 백만 톤의 배출권을 양도하였으며64 ( 5 , 56 , 2 , 1 ) 33.4 KAU 20 , 

개의 할당대상업체 전환 개 산업 개 건물 개 가 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72 ( 3 , 67 , 2 ) . 

년 권리와 의무승계로 인해 양도된 배출권 중 산업과 전환 부문에서 각각 를 차지하였는데2020 52.9%, 46.8% , 

산업 부문에서는 업체간 합병 사업장 분할 및 이관 사업장 내 일부 시설 임대 등의 사유가 가장 많았으며 전환 부문, , 

에서는 부생가스 발전시설이 산업 부문으로 양도되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이행연도 년 부문별 권리와 의무승계량< -9> ’20Ⅱ 표 이행연도 년 부문별 권리와 의무승계량 및 업체수< -5> ’20Ⅱ

단위 백만 톤( )： 단위 개 백만 톤( , )：

 

부문　
양도 양수

업체수 수량 업체수 수량

전환 5 -15.6 3 0.9 

산업 56 -17.7 67 32.5 

건물 2 -0.1 2 0.1 

수송 1 -0.0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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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할당량1.5. 

무상할당량1.5.1. 

제 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2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의 KSIC)

소분류 기준으로 업종을 재분류하여 ①무역집약도가 이상인 업종30% , ②생산비용발생도가 이상인 30% 업종, 

또는 ③무역집약도가 이상이고 생산비용발생도가 이상인 업종10% , 5% 19)을 대상으로 한다 무상할당량은 사전. 

할당량 결정 후 해당 이행연도 기간 내 발생하는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변동사항 신규진입 추가할당 할당취소( , , , 

권리와 의무승계 등 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

년 무상할당량은 사전할당량 백만 톤 과 할당 변동량 백만 톤 을 더한 백만 톤으로2020 (530.7 ) (28.6 ) 559.3 , 

변동량은 추가할당 백만 톤 개 업체 권리와 의무승계 백만 톤 양도 개 업체 양수 개 업체(38.0 , 232 ), (33.4 , 64 , 72 ), 

할당취소 백만 톤 개 업체 순으로 발생하였다 부문별로는 산업 백만 톤 전환 백만 톤(18.4 , 300 ) . (323.0 ), (211.8 ), 

폐기물 백만 톤 건물 백만 톤 수송 백만 톤 공공 기타 백만 톤 순이었다(18.1 ), (4.1 ), (1.6 ), (0.6 ) .･

유상할당량1.5.2.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단계 에 따라 총 개 업종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2 ) 26 20)가 유상할당 대상으로 분류되어 

전체 할당량에서 인 백만 톤이 유상할당량으로 공제되었다 이후 3% 20.7 . 신규진입에 의한 할당 추가할당 및 할당, 취소 

등을 반영하여 백만 톤1.5 21)이 추가되어 총 백만 톤이, 22.2 제 차 계획기간 동안 유상할당 계정 2 22)으로 이전되었다. 

정부는 유상 할당계획 상의 경매물량을 백만 톤으로 계획8.1 23)하였고 배출권 가격과 시장 물량을 감안하여 , 202 년 1

유상 할당계획을 변경하여 최종 시행수량은 백만 톤이다7.1 .

에 대한 유상할당 경매는 년 월에 시작하여 총 회 실시되었으며 그에 따른 입찰일 및 수량은 표 KAU20 2020 8 7 , <

과 같다 년 월 경매부터 발생한 잔여량은 차월의 경매 입찰수량에 추가되었는데 이는 낙찰수량의 -6> . 2020 6 , Ⅱ

19) 제 차 계획기간 에는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이상인 업종에 속하는 업체를 무상할당 대상업종으로 정함 부록  3 (’21~’25) 0.002(0.2%) (
참조1 )

20) 제 차 계획기간 부문별 유상할당 업체는 전환 개 산업 개 폐기물 개 건물 개 수송 개 공공 기타 개 임 월 기준 2 (18 ), (132 ), (3 ), (21 ), (8 ), (2 ) (’21.12 )･
21)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의 경우 배출권 추가할당 시에도 해당 추가할당량의 씩을 차감하여 유상할당 계정으로 이동 3%

22)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환경부 년 일부 개정 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는 배출권 거래 계정 중 유상할당 계정은 영 제 조에 ( , ’18 ) 24「 」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서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유상으로 할당할 배출권을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보유하기 위한 계정임12 3

23) 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계획 환경부 공고 제 호 및 년도 유상 할당계획 환경부 공고 제 호 2020 ( 2020-353 , ’20.3.27) 2021 ( 2021-3 , ’21.1.4)
경매 주기 매월 두번째 수요일 시간      - ( ) 13:00~14:00(1 )
입찰수량 총 천 톤       - ( ) 8,142.5
월별 입찰예정일 및 입찰수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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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이 총 입찰수량보다 적은 경우 해당 초과수량을 차기 경매 입찰수량에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24)되었기 때문이다 년 유상할당 경매량은 총 백만 톤 개 업체 으로 이는 최종할당량 백만 톤 의. 2020 3.2 (13 ) (562.5 )  

에 해당하였다0.6% .25)

표 유상할당 경매량< -6> KAU20 Ⅱ
단위 톤 개( , )：

연도 배출권 경매일자 계획1)
입찰수량 낙찰

시행1) 등록수량2) 낙찰수량 낙찰 건수

년2020

KAU20

월 일 수8 12 ( ) 500,000 520,600 487,700 8

월 일 수9 9 ( ) 500,000 711,900 595,800 7

월 일 수10 14 ( ) 500,000 616,100 616,100 7

월 일 수11 11 ( ) 650,000 650,000 362,500 5

월 일 수12 9 ( ) 650,000 937,500 858,900 7

년2021

월 일 수1 13 ( ) 400,000 400,000 271,000 5

월 일 수4 21 ( ) 월 월로 연기* 2,3 4→ 3)

월 일 수5 12 ( ) 월 월로 연기* 4,5 6→ 3)

월 일 수6 25 ( )4) 3,871,500 5,556,600 30,900 2

1) 년 유상 할당계획 환경부 공고 제 호 및 년도 유상 할당계획 환경부 공고 제 호 및 제 호2020 ( 2020-353 , ’20.3.27) 2021 ( 2021-3 (’21.1.4) 2021-76「 「
(’21.2.3))」

년 월 경매부터 월 경매까지 해당 잔여량은 유상할당 계정으로 회수되었다가 차월 경매에 전월 잔여물량분으로 추가됨 2) 2020 7 10 , 

년 월 및 월 배출권 경매 일정 변경 공고 환경부 공고 제 호 년 월 및 월 배출권 경매 일정 변경 공고 환경부 공고 3) 2021 2 3 ( 2021-78 , ‘21.2.3), 2021 4 5 (
제 호2021-301 , ’21.4.14)

4) 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계획 내 입찰예정일은 기존 월 일이었으나 년도 배출권의 가격수준 및 배출권 시장 내의 물량 등을 감안하여2021 6 9 , 2021「 」  
잠정 중단 후 수급상황 등에 따라 월 일 입찰 재개6 25

   

입찰예정일 입찰수량 입찰예정일 입찰수량

년2020

월 일 수 8 12 ( ) 톤   500,000

년2021

월 일 수 1 13 ( ) 톤400,000

월 일 수 2 10 ( ) 톤200,000월 일 수 9 09 ( ) 톤   500,000
월 일 수 3 10 ( ) 톤200,000월 일 수10 14 ( ) 톤   500,000
월 일 수 4 14 ( ) 톤200,000월 일 수11 11 ( ) 톤   650,000
월 일 수 5 12 ( ) 톤1,000,000

월 일 수12 09 ( ) 톤   650,000
월 일 수 6 09 ( ) 톤3,342,500

합계 톤8,142,500

24)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제 조제 항 ( , '20.5. ) 6 7「 」 

25) 유상할당 경매로 발생한 수입 중 한국거래소 거래 수수료를 제외한 배출권 거래대금은 정부에 세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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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할당량1.5.3. 

이행연도 년의 부문별 최종할당량 정보는 표 과 같다 최종할당량 백만 톤 중 무상할당량이 2020 < -7> . 562.5Ⅱ

백만 톤 유상할당량은 백만 톤 이며 무상할당량 중 사전할당량은 백만 톤559.3 (99.4%), 3.2 (0.6%) , 530.7 (94.3%), 

신규진입 추가할당 할당취소 권리와 의무승계에 따른 할당량 변동결과는 백만 톤 으로 나타났다, , , 28.6 (5.1%) .

사전할당량 대비 최종할당량의 증감율을 살펴보면 전체 할당대상업체 기준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6.0% , 

가 감소한 수치이다 부문별 증감률은 산업 전환 건물 수송 폐기물 11.6% . 8.3, 2.5%, 2.0%, -17.5%, 11.7%, 

공공 기타 로 나타났다0.03% .･

표 년 부문별 최종할당량< -7> 2020Ⅱ
단위 백만 톤 개( , )：

부문

최종할당량 (E=C+D)

사전대비 

최종할당량

증감율

(E-A)/A

무상할당량 (C=A+B)
유상

할당량

(D)
사전할당량

(A)

할당량 변동 (B)1)

신규

진입

추가

할당

할당

취소

권리의무승계

양도 양수

산업  323.2 323.0 298.4 24.6 2.4 16.1 -8.6 -17.7 32.5 0.2 8.3%

전환 214.8 211.8 209.5 2.3 6.4 19.5 -8.7 -15.6 0.9 3.0 2.5%

건물 4.1 4.1 4.0 0.05 0.1 0.2 -0.3 -0.1 0.1 0.03 2.0%

수송 1.6 1.6 1.9 -0.3 - 0.1 -0.4 -0.0003 - - -17.5%

폐기물 18.1 18.1 16.2 1.9 0.2 2.1 -0.3 - - - 11.7%

공공 기타･ 0.6 0.6 0.6 0.0002 - 0.002 -0.001 - - - 0.03%

합계 562.5 559.3 530.7 28.61) 9.0 38.0 18.4 33.4 33.4 3.2 6.0%

업체수 6372) 637 604 21 232 300 64 72 13 5.5%

할당량 변동 신규진입 추가할당 할당취소 권리와 의무승계 양도 권리와 의무승계 양수 이며 할당조정에 따른 변동량은 없음1) (B) = + + + ( ) + ( ) , 

2) 사전할당량은 개 업체에 배분되었으나 이행연도 신규진입 개 업체 및 이행연도 내 발생한 변동사항 할당취소 권리와 의무승계 등 으로 최종604 (21 ) ( , )
할당량을 받은 업체는 총 개 임637

출처 배출권등록부시스템 월 기준( ) (ETRS) DB( 21.11 )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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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인증 및 제출2

배출량 인증2.1. 

이행연도 년에 최종할당 받은 개 업체 중 권리와 의무승계에 따른 합병으로 개 업체의 배출권 제출 의무2020 637 1 가 

없어지면서 최종적으로 개 업체가 인증배출량을 통보받았다 정부의 명세서 적합성 평가 결과 인증된 배출량은 636 . , 

백만 톤으로 전년대비 백만 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554.4 5.7%(33.5 ) .

그림 이행연도별 인증배출량< -10> Ⅱ 표 이행연도별 인증배출량 및 업체수< -8> Ⅱ

단위 백만 톤 개( , )：

계획기간 연도 인증배출량
전년 대비 

증감률
업체수

제 차1

년15ʼ 542.7 - 522

년16ʼ 554.3 2.2% 560

년17ʼ 571.9 3.2% 591

제 차2

년18ʼ 601.5 5.2% 586

년19ʼ 587.9 -2.3% 610

년20ʼ 554.4 -5.7% 636

출처 배출권등록부시스템 월 기준  ( ) (ETRS) DB( 21.10 )ʼ

그림 과 그림 는 각각 이행연도별 최종할당량 인증배출량의 비교결과와 년의 부문별 인증< -11> < -12> 2020Ⅱ Ⅱ ･
배출량 결과이다 년 인증배출량과 최종할당량의 차이는 백만 톤으로 이행연도 년과 달리 . 2020 8.1 , 2018, 2019

최종할당량이 인증배출량을 초과하였다.

 

부문별로는 산업 백만 톤 전환 백만 톤 폐기물 백만 톤 건물 백만 톤314.0 (56.6%), 216.2 (39.0%), 17.7 (3.2%), 4.1

수송 백만 톤 공공 기타 백만 톤 순으로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0.7%), 1.5 (0.3%), 0.8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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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행연도별 최종할당량 및 인증배출량< -11> Ⅱ 그림 이행연도 년 부문별 인증배출량< -12> ’20Ⅱ

배출권 제출실적2.2.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정부에 6

제출하여야 한다 배출권 제출은 당해 이행연도분으로 할당된 배출권 외에 외부감축사업 인증실적 을 . (KAU) (KOC)

전환한 상쇄배출권 이전 이행연도에서 이월된 배출권 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KCU), (KAU, KCU), (KAU)

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이러한 제출수단은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거래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배출권을 제출 .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다 정부는 시장조성자 거래를 통해 배출권 거래시장에 유동성을 부여하였으며. , 

이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는 업체 간 매매방식이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배출권 확보가 가능하다.

년 배출권 제출량은 인증배출량과 동일한 백만 톤이나 개 할당대상업체 천 톤 가 제출 의무를 2020 554.4 , 1 (5.4 )

이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인증배출량을 통보받은 업체 개 중 배출권 제출 의무를 완수한 업체는 개이다. 636 635 .

제출된 배출권 종류는 가 백만 톤 가 백만 톤 으로 배출권이 대부분을 KAU 553.7 (99.9%), KCU 0.7 (0.1%) KAU 

차지하였다 제출은 전년 대비 백만 톤 증가했으나 제 차 계획기간 총 백만 톤 과 제 차 계획기간. KCU (0.3 ) , 1 ( 15.4 ) 2

총 백만 톤 과 비교하면 감소한 수치이다 이전 이행연도 년 에서 이월된 배출권 백만 톤 개 ( 1.5 ) 90% . (’19 ) 17.2 (437

업체 은 배출권 거래 및 제출에 사용되었고 배출권 제출 완료 후 백만 톤 개 업체 이 차기 이행연도 년 로) , 17.9 (499 ) (’21 )  

이월되었다 제 차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에는 차입이 불가하다. 2 .

제출 의무를 미이행한 개 업체는 법 제 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고 미제출 개 업체의 잉여 배출권 1 33 ( ), 17

만 톤 미이월2.9 ( 26) 은 소멸 처리되었다) . 

26)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제출 후 남은 잉여 배출권에 대해 이월 처리를 하지 않거나 한도까지 이월시킨 후 남은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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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행연도 년 부문별 배출권 제출 결과< -9> ’20Ⅱ
단위 백만 톤 개      ( , )：

부문

인증
’19→

이월’20 

KCU

전환

거래KAU 1) 최종 제출

미제출분 미이월분

이월‘20 ’21 →

업체수 인증량 매도 매수
제출량 

(A+B)

KAU

(A)

KCU

(B)

이월량

(C+D)

KAU

(C)

KCU

(D)

산업 479 314.0 10.9 0.4 -20.1 15.1 314.0 313.6 0.4 -0.01 0.03 10.3 10.3 0.0001

전환 36 216.2 4.5 0.2 -14.5 19.3 216.2 215.9 0.2   -              - 4.6 4.6   - 

건물 39 4.1 0.3   - -0.2 0.2 4.1 4.1   -   -  0.00002 0.3 0.3   - 

수송 6 1.5 0.2   - -0.2 0.1 1.5 1.5   -   -              - 0.1 0.1   - 

폐기물 74 17.7 1.4 0.1 -1.3 0.9 17.7 17.7 0.1   -              - 1.2 1.2   - 

공공 기타･ 2 0.8  0.01   -   - 0.2 0.8 0.8   -   -              -   -   -   - 

시장조성자2) 5 -   - - -1.4 2.0 - - - -  - 1.4 1.4 -

합계 636 554.4 17.2 0.7 -37.7 37.7 554.4 553.7 0.7 -0.01 0.03 17.9 17.9 0.0001

업체수 636 - 437 8 344 277 635 635 9 1 17 499 499 1

1) 는 이행연도 년부터 거래내역 없음 거래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장의 거래량 한국거래소 기준 과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음KCU ’17 . ETRS , III KAU ( )

시장조성자는 할당대상업체 수에 포함되지 않음2) 

※ 인증배출량을 통보받은 할당대상업체만을 기준으로 상기 표를 작성하였던 전년도 보고서와 달리 이행연도 년 할당량 변동이 있는 전체 할당대상, ’20
업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모든 변동량 및 업체수 이월 매매 등 가 포함되도록 수정함( , )

출처 배출권등록부시스템 월 기준( ) (ETRS) DB( 21.10 )ʼ

그림 이행연도별 배출권 제출량< -13>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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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2.3. 

배출권 거래는 장내 및 장외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거래 가능한 종목은 가 있다 장내거래는 , KAU, KCU, KOC . 

배출권거래소27)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을 상장하면서 매매가 개시되고 상장폐지를 통해 종료되어 종목별로 상이한 , 

거래기간을 갖는다 은 각각 일 일부터 일까지 거래되었다 반면. KAU20, KCU20 2018.11.7 , 2019.9.16 2021.8.9 . , 

장외거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능 종목 및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할당대상업체 간의 직접 계약을 통해 배출권이 거래, 

된다 배출권 거래 분석 결과는 제 장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본 장에서는 배출권 제출에 활용된 . , KAU20, Ⅲ

에 대한 장내 외 거래 결과를 설명한다 는 거래 가능 종목이나 배출권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분석에서 KCU20 . KOC , ･
제외하였다.

거래량 경매량 제외 은 백만 톤으로 거래량 백만 톤KAU20 ( ) 37.7 , KAU19 29.3 28)과 비교하면 증가하였다28.6% . 

계획기간 마지막 이행연도에는 차기연도로부터의 차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제 차 계획기간에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그림 이행연도 년부터 거래는 발생하지 않았다1 ( -14). ’17 KCU .Ⅱ

그림 이행연도별 배출권 거래량< -14> Ⅱ

27) 법 제 조 및 영 제 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소로 한국거래소가 지정 월 되어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함께 개장되어 운영 중 월 22 34 ( 14.1 ) ( 15.1 ~)ʼ ʼ
28) 전년도 보고서에서는 인증배출량을 통보받은 할당대상업체만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행연도 년부터는 사전할당을 받은 전체 할당대상업체를  , 2020

기준으로 작성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모든 변동량 이월 매매 등 및 업체수가 포함되도록 변경 이에 따라 전년도 보고서의 년 매도량 백만 ( , ) . ’19 ( 29.1–
톤 과 차이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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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 의 매도 매수량을 구분하면 매도는 산업 백만 톤 전환 백만 톤KAU20 , 20.1 (53.4%), 14.5 (38.4%), ･
시장조성자 백만 톤 폐기물 백만 톤 건물 백만 톤 수송 백만 톤 순이다1.4 (3.7%), 1.3 (3.4%), 0.2 (0.6%), 0.2 (0.5%) . 

매수는 전환 백만 톤 산업 백만 톤 시장조성자 백만 톤 폐기물 백만 톤19.3 (51.2%), 15.1 (40.0%), 2.0 (5.2%), 0.9

건물 백만 톤 공공 기타 백만 톤 수송 백만 톤 순으로 나타났다(2.4%), 0.2 (0.6%), 0.2 (0.4%), 0.1 (0.2%) . ･

전년도와 유사하게 전환 부문은 매도 대비 매수 의 비중이 높았으며 산업 부문은 매수(38.4%) (51.2%) , 

대비 매도 의 비중이 높았다(40.0%) (53.4%) . 

시장조성자 거래는 전년도와 다르게 매도(7.7% → 대비 매수3.7%) (0.4% → 의 비중이 높아졌다 시장5.2%) . 

조성자 예비분으로부터 매달 천 톤 만 톤이 각각의 시장조성자에 대여 총 백만 톤KAU20 5 ~10 ( 1.5 )29)되어 백, 1.4

만 톤이 매도되고 백만 톤이 매수되었다 대여기간 완료 후에는 백만 톤이 상환되었는데 이중 배출권으로 2.0 . 1.5 , 

상환된 양은 백만 톤 현금으로 상환된 양은 백만 톤이었다0.7 , 0.8 .30)

업종별 거래량은 제 장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Ⅲ

그림 이행연도 년 부문별 배출권 매도 매수량< -15> ’20 KAU20 Ⅱ ･
매도량 a. 매수량b. 

29) 2020.8.31.~2021.7.30.

30) 배출권 매도로 발생한 수입 중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제외한 거래대금은 정부에 세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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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기제2.4. 

유연성 기제란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을 제출 시 감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수단이다. 

정부는 유연성 기제로서 외부감축사업 인증실적 을 통한 활용과 배출권 이월 차입을 통한 배출권 제출(KOC) KCU ･ 을 

허용하고 있다.

활용2.4.1. KCU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이행연도 년까지 국내 외 외부감축사업을 통해 총 2020 (’15.1.1.~’21.8.9) KOC ･
백만 톤32.7 31)이 등록되었다 국외 감축사업에 대한 는 제 차 계획기간에 도입되어 년 처음으로 . KOC 2 2020 1.0

백만 톤이 발행되었으며 국내 감축사업으로 발행된 는 백만 톤이다 에서 로 전환된 양은 총 , KOC 2.3 . KOC KCU

백만 톤16.9 32)이며 이행연도 년에는 백만 톤이 전환되어 배출권 제출 개 업체 전체 제출 배출권의 , 2020 0.7 (9 , 

에 활용되었다0.1%) .

이행연도 종료 후 현재 월 기준 남아있는 는 백만 톤이다 년 거래기간이 제한(’21.10 ) KOC 15.9 . 2021 KOC 

되면서 종목명이 으로 변경되었다 년까지 거래가능한 는 백만 톤KOC20-22, KOC21-23 . 2022 KOC20-22 13.6 , 

년까지 거래가능한 은 백만 톤이다2023 KOC21-23 2.2 .

그림 이행연도별 전환 및 매매 추이< -16> KCU Ⅱ

31) 백만 톤 제 차 계획기간 백만 톤 제 차 계획기간 백만 톤 32.7 = 1 22.5 (’15.1.1.~’18.8.9.) + 2 10.3 (’18.8.10.~’21.8.9.)

32) 백만 톤 제 차 계획기간 백만 톤 제 차 계획기간 백만 톤 16.9 = 1 15.4 +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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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이월2.4.2. 

이행연도 년에서 년으로 이월된 배출권은 백만 톤 개 업체 으로 년 배출권 거래 또는 제출에2019 2020 17.2 (437 ) ’20  

활용되었다 년 배출권 제출 이행 완료 후에는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한 백만 톤. ’20 17.9 33) 개 업체 이 차기 이행(499 )

연도 년 로 이월되었다 계획기간 간 이월된 배출권을 비교했을 때 제 차 계획기간 총 백만 톤 대비 제 차 (’21 ) . , 1 ( 85.8 ) 2

계획기간 총 백만 톤 에 감소하였다 년부터는 시장조성자의 배출권 이월이 허용되어 백만 톤( 70.7 ) 17.6% . 2020 1.4

개 기관 이 년으로 이월되었다(3 ) 2021 .

그림 이행연도별 배출권 이월량 및 업체수< -17> Ⅱ

배출권 차입2.4.3.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에는 다음 계획기간으로부터의 차입이 불가하다.

33) 백만 톤 개 업체 및 톤 개 업체 KAU 17.9 (499 ) KCU 65 (1 )



배출권거래제 운영 결과. Ⅱ

Ⅱ

제
도
 운

영
 결

과

55 ❘

표 제 차 계획기간 유연성 기제 근거 및 기준< -10> 2Ⅱ

구분 법적 근거 방법 및 기준

KCU 

활용

법 제 조 29

영 제 조47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직경계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보유 또는 취득한 

경우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시장 거래 및 배출권 제출 등에 활용, 

전체 제출 배출권의 최대 까지 허용10%

차입
법 제 조 28

영 제 조45

제출 배출권 부족 시 동일 계획기간 내 다른 이행연도의 할당 배출권 일부 차입 가능, 

제 차 계획기간 이행연도별 배출권 차입 한도 기준 < 2 >

제 차 이행연도 제출할 배출권 수량의 이내  - 1 : 15% 

제 차 이행연도 제출할 배출권 수량에 제 차 이행연도 차입한도 제 차 이행연도 차입비율  - 2 : { 1 15% - ( 1

을 곱한 수량 이내× 0.5)}

제 차 이행연도 다음 계획기간으로부터의 배출권 차입 불가 - 3 : 

이월

법 제 조 28 32･
영 제 조37

할당계획

보유한 배출권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 가능

계획기간 내 이월 기준 < >

제 차 이행연도 다음 중 큰 값의 범위 내에서 이월 승인1 : 

해당 업체의 제 차 이행연도 배출권 순매도량 - 1 *의 배3
에 대한 이행연도 내 제 차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일부터 제 차 이행연도로의 이월 신청일 전날까지   * KAU, KCU ( 1 2 ) 

매도량 매수량 유상할당 경매량 제외‘ ( )’–
   ※ 단 제 차 이행연도에 한하여 계획 확정 이전의 매수량 거래 유상할당 은 이월 가능 순매도량 계산 시, 1 , ( + ) , ① ②  

계획 확정 이전의 매수량은 산정에서 제외

기준기간 연평균 배출량 만  - 12.5 tCO2 이상인 업체로 지정된 업체 만 만 eq : 7.5 KAU, 2.5 tCO2eq 

이상 사업장의 해당 업체로 지정된 업체 만 천 : 1 5 KAU

제 차 이행연도 다음 중 큰 값의 범위 내에서 이월 승인2 : 

해당 업체의 제 차 이행연도 배출권 순매도량 - 2 *의 배2
에 대한 이행연도 내 제 차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일부터 제 차 이행연도로의 이월 신청일 전날까지   * KAU, KCU ( 2 3 ) 

매도량 매수량 유상할당 경매량 제외‘ ( )’–
기준기간 연평균 배출량 만  - 12.5 tCO2 이상인 업체로 지정된 업체 만 만 eq : 5 KAU, 2.5 tCO2eq 

이상 사업장의 해당 업체로 지정된 업체 만 : 1 KAU

계획기간 간 이월 기준 < >

다음 중 큰 값의 범위 내에서 승인하고 제 차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만 이월, 3

해당 업체의 제 차 계획기간 중 연평균 배출권 순매도량 - 2 *

에 대한 계획기간 중 제 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일부터 제 차 계획기간으로의 이월 신청일     * KAU  KCU ( 2 3

전날까지 매도량 매수량 업체가 적용받은 제 차 계획기간 이행연도 수) ‘( - ) ÷ 2 ’

기준기간 연평균 배출량 만  - 12.5 tCO2 이상인 업체로 지정된 업체 만 만 eq : 2.5 KAU, 2.5 tCO2eq 

이상 사업장의 해당 업체로 지정된 업체 천 : 5 KAU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않은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개월 경과 후 자동 소멸6

출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 ( , 20 )･ ･ 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 차 계획기간, 2 (ʼ
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18 20 ) ∼ʼ 획 단계 계획 변경 환경부2 ( )( , 19)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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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배출권거래제 운영실적2.5. 

이행연도 년의 배출량 인증 결과를 토대로 부문별 운영실적을 분석하였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전환 부문은 2020 . 

산업 건물 폐기물 수송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배출권 제출의무가 있는 할당11.9%, 1.2%, 4.4%, 1.7%, 21.7% . 

대상업체 개의 총 인증배출량은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부문별 주요 운영실적은 아래와 같다636 5.7% . .

전환 부문2.5.1. 

년 인증배출량의 를 차지하는 전환 부문에는 전체 개 할당대상업체 중 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다2020 39.0% 636 36 . 

실제로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관리되는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를 차지한다97% . 

전환 부문 할당대상업체들은 전력 및 열에너지를 생산 및 공급하는 업체들로 에너지 수요의 변화와 직접적 연관성이 

높다 또한 국내 탈탄소화 및 전기화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맞춰 저효율 소비구조 개선 에너지 믹스 . , 

최적화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요구되는 부문이다.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전력생산량 화력발전비율과 발전시설의 활동자료인,  

석탄 가스 사용량의 비율 등의 변화이다 년 인증배출량은 년 대비 백만 톤 이 감소한 . 2020 2019 29.3 ( 11.9%)･ ∆
백만 톤으로 이는 기후변화대응 정책과 연료전환 석탄 생산량 감소 등이 주요 감소요인으로 작용216.2 , ( LNG), → 

하였다.

신규진입 권리와 의무승계 할당취소 실적을 통한 배출량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년에 개 업체가 신규로 , , , 2020 3

지정되면서 백만 톤의 배출량이 증가하였으나 부생가스 발전시설이 산업 부문의 철강업종으로 권리와 의무승계6.4 , 

(양도 되면서 백만 톤의 인증배출량이 감소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으로 인해 다수 발전시설이) 7.0 . ･  

가동 중지되며 할당취소가 발생했고 년 인증배출량 감소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0 .

전환 부문의 배출권거래제 대응 행태를 살펴보면 년 인증배출량은 최종할당량 백만 톤 대비 인, 2020 214.8 100.6%  

백만 톤으로 인증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하였으나 배출권 거래와 년 이월 배출권 상쇄 등 유연성 기제를 216.2 , 2019 , 

활용하여 모든 업체가 목표를 만족하였다.

표 그림 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개 업체가 배출권 백만 톤을 매수하였고 개 < -11>, < -18> 21 19.3 , 24Ⅱ Ⅱ

업체가 백만 톤을 매도하여 매수량이 매도량보다 백만 톤이 많았다 유연성 기제 활용실적으로 지난 이행14.5 4.8 . 

연도로부터의 이월량(’19 → 년 은 백만 톤 전환실적은 백만 톤으로 나타났다 최종 배출권 제출 후 ’20 ) 4.5 , KCU 0.2 . 

전환 부문에서 년으로 이월된 배출권은 년보다 증가한 백만 톤으로 파악되었다2021 2020 2%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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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전환 부문 과부족 및 잉여 배출권< -11> Ⅱ 그림 전환 부문 배출권거래 및 유연성 기제 활용< -18> Ⅱ

업체수 개( ) 36

할당량 백만 톤( ) 214.8

인증배출량 백만 톤( ) 216.2

부족(A)
업체수 개( ) 18

부족량 백만 톤( ) -13.6

잉여(B)
업체수 개( ) 18

잉여량 백만 톤( ) 12.2

과부족(A+B) -1.4

출처 배출권등록부시스템 월 기준( ) (ETRS) DB( 21.10 )ʼ

백만 톤( )

산업 부문2.5.2. 

산업 부문은 이행연도 년 전체 온실가스 인증배출량의 를 차지하는 최대 온실가스 배출부문이다 이는 2020 56.6% .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철강과 공정배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등 다양한 업종이 산업 부문에 포함, , 

되어 있기 때문이다. 

년 산업 부문은 코로나 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배출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2020 19

나타내었다 하지만 부문 간의 권리와 의무승계 시설의 신 증설은 일부 업종의 배출량 증가와 감소를 이끌기도 하였다. , ･ . 

년 산업 부문의 개 업체의 인증배출량은 전년 대비 백만 톤 감소한 백만 톤이며 최종2020 479 4.0 (1.2%) 314.0 , 

할당량인 백만 톤을 만족하였다 이러한 인증배출량의 주요 감소 원인은 코로나 에 의해 산업 부문의 할당323.2 . 19

대상업체 제품 생산량 감소에 기인한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일부 업체에서는 생산량의 감소가 아닌 온실가스 . 

감축을 위한 고효율 장비 교체 대체연료 사용 전력절감 폐열회수 설비 설치사업과 바이오 연료전환 등의 사업을 , , ･
통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전년 대비 인증배출량이 크게 감소한 업종은 시멘트 디스플레이 이며 증가한 업종은 반도체( 8.6%), ( 5.8%) , ∆ ∆
전기전자 유리 등으로 나타났다 년 전체 인증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12.5%), (6.6%), (55.3%) . 2020

업종은 철강 백만 톤 석유화학 백만 톤 시멘트 백만 톤 반도체 20.3%(112.6 ), 10.0%(55.6 ), 6.9%(38.5 ), 3.7% 

백만 톤 등으로 나타났다(20.3 )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기준으로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 ‘ , ’

으로 구분되는 시멘트 업종에서는 인증배출량이 전년 대비 백만 톤 감소하였다 시멘트 업종은 원료로 3.6 (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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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는 생석회를 생산하기 위한 석회석의 소성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주로 배출하는데 할당대상업체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 소성시설의 가동률이 저하됨에 따라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업종은 식각과 증착 공정에서 불소계 온실가스가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공정배출 ･ ･
업종 중 하나이다 반도체 업종에 해당하는 반도체 제조업 은 전년 대비 인증배출량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 ‘ ’ 12.5% , 식각･ 

증착시설 폐가스 소각시설 등 신증설로 인한 인증배출량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반도체 업종에서는 시설 , . 

신증설 사유로 백만 톤의 추가할당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디스플레이 업종에 해당하는 전자부품 제조업 에서는 6.5 . ‘ ’

생산량 감소로 인한 시설의 가동정지 또는 폐쇄로 인해 전년 대비 인증배출량이 감소하였다 이 중 일부 업체5.8% . 

에서는 플라즈마 스크러버 설치 식각시설의 효율 향상 연료전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증배출량 감소에 기여하였다, , . 

전기전자 업종에 해당하는 전자부품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공급제어‘ ’, ‘ ’, ‘ , 

장치 제조업 에서는 전년대비 인증배출량이 증가하였다 이는 타 업종의 배출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 6.6% . 

의무승계를 통한 양수 실적과 생산라인 공정배출시설의 신증설로 인해 배출인증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철강 업종에 해당하는 차 철강 제조업 의 경우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인증배출량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발전‘1 ’ , 

에너지 업종의 부생가스 발전시설이 철강 업종으로 배출권 백만 톤과 함께 이전되면서 인증배출량 증가를 이끌었다7.0 .

유리 업종에 해당하는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은 배출량이 전년 대비 급증하였다 이는 산업단지 업종의 ‘ ’ 55.3% .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백만 톤 유리 업종 할당량의 의 배출권이 이전되어 , 4.2 ( 64%)

년 배출량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2020 . 

통신 업종은 크게 전기 통신업 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으로 분류된다 해당 업종은 전년 대‘ ’ ‘ , ’ . 비 

의 배출량이 증가하였다 이는 전기 통신업 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가 년 신규 설비를 다량 설치 후10.4% . ‘ ’ 2019 5G , 

년 가동하면서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 100% .

배출권거래제에서 산업 부문의 목표달성 현황은 표 그림 와 같다 산업 부문의 총 인증배출량은 < -12>, < -19> . Ⅱ Ⅱ

백만 톤으로 최종할당량 백만 톤의 로 목표량을 만족하였다 배출권거래 시장에서는 배출권의 314.0 323.2 97.2% . 

매도량이 매수량보다 백만 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연성 기제 활용실적으로 지난 이행연도로부터의 이월량5.1 . 

(’19 → 년 은 백만 톤 전환실적은 백만 톤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배출권 제출 후 산업 부문에서 ’20 ) 10.9 , KCU 0.4 , 

년으로 이월된 배출권의 양은 년보다 감소한 백만 톤으로 파악되었다2021 2020 5.5%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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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산업 부문 과부족 및 잉여 배출권< -12> Ⅱ 그림 산업 부문 배출권거래 및 유연성 기제 활용< -19> Ⅱ

업체수 개( ) 479

할당량 백만 톤( ) 323.2

인증배출량 백만 톤( ) 314.0

부족(A)
업체수 개( ) 209

부족량 백만 톤( ) -7.6

잉여(B)
업체수 개( ) 270

잉여량 백만 톤( ) 16.8

과부족(A+B) 9.2

출처 배출권등록부시스템 월 기준 ( ) (ETRS) DB( 21.10 )ʼ

백만 톤 ( )

건물 부문2.5.3. 

건물 부문은 종합소매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시설 운영업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고등 ‘ ’, ‘ ’, ‘ ’, ‘ ’, ‘ ’, ‘

교육기관 병원 등 개 표준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업종이 포함된다 총 개 업체의 인증배출량은 전체 배출량’, ‘ ’ 8 . 39 의 

에 해당하는 백만 톤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0.7% 4.1 4.4% .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쇼핑몰 호텔 리조트 대학교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코로나 , , , 19･ 로 

인한 고객 및 영업시간 감소 대학교의 사이버 강의 등으로 인해 시설이 가동중지 하면서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인한 폐점으로 인한 할당 취소가 많았다. , , .34)

건물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인정된 사업으로는 총 개의 사업 중 개가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에 , 7 5 LED 

집중되었다 이는 조명기기에 의한 전력 사용량이 많은 건물 부문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

배출권거래제에서 건물 부문의 목표달성 현황은 표 그림 과 같다 총 인증배출량 백만 톤은 < -13>, < -20> . 4.14Ⅱ Ⅱ

최종할당량 백만 톤의 에 해당하는 수치로 배출권 거래와 전년도 이월 배출권을 활용하여 목표배출량의4.11 100.9% ,  

초과분을 제출하였다 특히 배출권 거래시장에서는 매수량이 매도량보다 약 백만 톤 높았으며 년의 배출권. 0.02 , 2019  

이월량은 백만 톤으로 나타났다0.3 .

34) 대형마트 구조조정으로 인한 할당취소량은 백만 톤으로 건물 부문 전체 할당취소량의 를 차지 0.2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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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건물 부문 과부족 및 잉여 배출권< -13> Ⅱ 그림 건물 부문 배출권거래 및 유연성 기제 활용< -20> Ⅱ

업체수 개( ) 39

할당량 백만 톤( ) 4.11

인증배출량 백만 톤( ) 4.14

부족(A)
업체수 개( ) 22

부족량 백만 톤( ) -0.1

잉여(B)
업체수 개( ) 17

잉여량 백만 톤( ) 0.1

과부족(A+B) -0.04

출처 배출권등록부시스템 월 기준( ) (ETRS) DB( 21.10 )ʼ

백만 톤 ( )

수송 부문2.5.4. 

수송 부문에 해당하는 정기 항공 운송업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부문에서 를 차지하고 있다 총 개 ‘ ’ 0.3% . 6

업체35)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감소한 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다 코로나 의 여파로 신규 21.7% 1.5 . 19

항공사업 및 운항횟수가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인증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배출권거래제에서 수송 부문의 목표달성 현황은 표 그림 과 같다 총 인증배출량 백만 톤은 < -14>, < -21> . 1.5Ⅱ Ⅱ

최종할당량 백만 톤의 에 해당하여 목표량을 만족하였다1.6 92.3% . 

표 수송 부문 과부족 및 잉여 배출권< -14> Ⅱ 그림 수송 부문 배출권거래 및 유연성 기제 활용< -21> Ⅱ

업체수 개( ) 6

할당량 백만 톤( ) 1.6

인증배출량 백만 톤( ) 1.5

부족(A)
업체수 개( ) 3

부족량 백만 톤( ) -0.1

잉여(B)
업체수 개( ) 3

잉여량 백만 톤( ) 0.2

과부족(A+B) 0.1

출처 배출권등록부시스템 월 기준( ) (ETRS) DB( 21.10 )ʼ

백만 톤 ( )

35) 사전할당을 받은 업체는 개였으나 개 업체의 할당이 취소되면서 최종 배출권 제출의무가 없어짐 할당취소량 및 배출권 매매량 등은 개 업체를  7 , 1 . 7
기준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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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문2.5.5. 

폐기물 부문에 해당하는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처리업 은 전체 인증배출량에서 를 차지하고 있‘ , ’, ‘ ’ 3.2% 다. 

년 기준 총 개 할당대상업체에서 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증가한 2020 74 17.7 , 0.9% 

수치이다 폐기물 증가 등으로 인한 전력 사용량 및 소각 매립량 등의 증가 시설의 신증설 등의 사유로 인해 약 . , 2.1･
백만 톤의 배출량이 증가하였다.

배출권거래제에서 폐기물 부문의 목표달성 현황은 표 그림 와 같다 총 인증배출량 백만 톤은< -15>, < -22> . 17.7Ⅱ Ⅱ  

최종할당량 백만 톤의 에 달해 모든 업체가 인증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였다 폐기물 부문에서18.1 98.0% .  

년에서 년으로 이월한 배출권 수량은 백만 톤 년의 배출권 순매도량은 백만 톤으로 나타났다2019 2020 1.4 , 2020 0.4 .

표 폐기물 부문 과부족 및 잉여 배출권< -15> Ⅱ 그림 폐기물 부문 배출권거래 및 유연성 기제 활용< -22> Ⅱ

업체수 개( ) 74

할당량 백만 톤( ) 18.1

인증배출량 백만 톤( ) 17.7

부족(A)
업체수 개( ) 35

부족량 백만 톤( ) -0.6

잉여(B)
업체수 개( ) 39

잉여량 백만 톤( ) 1.0

과부족(A+B) 0.4

출처 배출권등록부시스템 월 기준( ) (ETRS) DB( 21.10 )ʼ

백만 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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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타 부문2.5.6. ･

공공 기타에 해당하는 수도사업 업종은 전체 부문의 인증배출량 중 를 차지하고 있다 년 기준 총 개 ‘ ’ 0.1% . 2020 2･
업체가 전년 대비 증가한 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다0.8% 0.8 . 

인증배출량은 최종할당량 백만 톤의 에 해당하는 수치로 공공 기타 부문에서는 년에서 년0.6 126.5% , · 2019 2020

으로 이월한 백만 톤과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한 순 매수량 백만 톤의 실적을 활용하여 목표량을 만족하였다0.01 0.2 .

표 공공 기타 부문 과부족 및 잉여 배출권< -16> Ⅱ ･ 그림 공공 기타 부문 배출권거래 및 유연성 기제 활용< -23> Ⅱ ･
업체수 개( ) 2

할당량 백만 톤( ) 0.6

인증배출량 백만 톤( ) 0.8

부족(A)
업체수 개( ) 2

부족량 백만 톤( ) -0.2

잉여(B)
업체수 개( ) -

잉여량 백만 톤( ) -

과부족(A+B) -0.2

출처 배출권등록부시스템 월 기준( ) (ETRS) DB( 21.10 )ʼ

백만 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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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장 거래실적 년(2015~2021 )1

제 장에서는 제 차 및 제 차 계획기간 동안 장내 외 거래시장에서 거래된 할당배출권3 1 2 (2015.1.1.~2021.8.9.) ･
상쇄배출권 및 외부사업인증실적 등의 거래실적을 분석하였다 할당(KAU15~KAU20), (KCU15 KCU16) (KOC) . ･

배출권의 경우 장내 외 거래 경매실적을 포함하며 상쇄배출권 및 외부사업인증실적 은 장내 외 거래, , (KCU) (KOC)･ ･
실적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연도별 거래 규모 및 가격 추이1.1. 36)

제 차 계획기간 동안 총거래 규모는 백만 톤 총거래대금은 조 억 원 평균 거래가격은 원1 2 198.0 , 4 7,340 , 23,914 /･
톤에 거래되었다 년 분기까지의 연도별 배출권 거래 규모 및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거래 규모는 년. 2015~2021 3 , 2015  

백만 톤 년 백만 톤 년 백만 톤 년 백만 톤으로 연평균 의 비율로 증가5.7 , 2016 12.0 , 2017 26.3 , 2018 47.5 103.0%

하였으나 년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백만 톤을 기록하였다 년에는 전년 대비 , 2019 19.6% 38.1 . 2020 15.6% 

상승하여 백만 톤이 거래되었다44.0 . 

제 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별 거래 규모의 비중을 살펴보면 의 총거래량은 백만1 2 (KAU KCU KOC) , KAU 167.8･ ･ ･  

톤으로 전체 배출권 거래량의 의 거래량은 백만 톤으로 전체 거래량의 를 차지하였다 는84.8%, KOC 26.7 13.5% . KCU  

년부터 거래실적이 없었으며 총거래량은 백만 톤으로 전체 배출권 거래 규모의 수준이었다2018 , 3.4 1.7% .

전체 배출권의 연도별 평균 거래가격은 년부터 년까지 연평균 씩 꾸준히 상승하였다 다만2015 2020 22.6% . , 

년 배출권 평균 거래가격은 코로나 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하락하여 톤당 원을 기록하였다2021 19 40.2% 18,187 .

배출권별 거래가격을 살펴보면 는 년 원에서 연평균 씩 상승하여 년 원으KAU 2015 12,044 20.6% 2020 30,713 로 

거래되었고 년에는 전년 대비 하락한 원을 기록하였다 는 년 원에서 연평균, 2021 40.7% 18,227 . KOC 2015 10,962  

19 씩 상승하여 년 원에 거래되었고 년에는 전년 대비 하락한 원을 기록하였다.9% 2020 27,176 , 2021 36.6% 17,218 . 

거래대금은 년부터 년까지 지속적인 가격 상승과 거래량 확대로 인해 연평균 씩 증가하였다2015 2020 84.6% . 

년 억 원의 거래대금은 년 억 원 년 억 원 년 조 억 원 년 조 2015 624 2016 2,041 , 2017 5,503 , 2018 1 509 , 2019 1

36) 배출권 제출은 매 이행연도 인증된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나 배출권 거래는 무상할당량 등록일부터 배출권 제출일까지 가능 예 (1.1~12.31.) , ( : 
은 까지 거래 장 의 연도는 실제 연도를 기준으로 함 KAU20 2018.11.15.~2021.8.9. ). III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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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원 년 조 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후 년 거래 종료일 까지의 거래대금은831 , 2020 1 3,385 . 2021 KAU20 (2021.8.9.)  

억 원이었다4,448 .

그림 배출권별 총 거래 규모 및 가격 추이< -1> Ⅲ

표 전체 배출권 거래량 거래가격 및 거래대금< -1> , Ⅲ

구분 년2015 년2016 년2017 년2018 년2019 년2020 년2021 *

거래량

천 톤( )

장

내

경쟁 51 2,062 4,640 4,814 4,636 8,263 9,264 

협의 1,191 2,771 10,094 8,351 4,373 4,520 605 

경매 - 274 - 4,665 7,950 8,171 302 

장외 4,421 6,861 11,530 29,677 21,125 23,059 14,284 

소계 5,663 11,969 26,264 47,507 38,084 44,013 24,455 

거래가격

원 톤( / )

장

내

경쟁 12,208 17,953 21,315 22,271 29,414 28,785 16,192 

협의 11,140 17,728 21,064 22,127 28,254 29,802 15,209 

경매 - 16,221 - 22,500 29,238 30,385 16,477 

장외 10,965 16,549 20,706 22,034 27,965 31,122 19,643 

소계 11,013 17,056 20,951 22,120 28,440 30,411 18,187 

거래대금

백만 원( )

장

내

경쟁 624 37,025 98,906 107,210 136,373 237,843 149,998 

협의 13,268 49,131 212,621 184,793 123,568 134,701 9,197 

경매 - 4,443 - 104,954 232,430 248,290 4,974 

장외 48,480 113,547 238,741 653,925 590,758 717,635 280,581 

소계 62,372 204,146 550,268 1,050,881 1,083,129 1,338,469 444,751 

거래종료일인 일까지의 거래내역* KAU20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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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배출권별 거래량< -2> Ⅲ

단위 천 톤( : )

구분 년2015 년2016 년2017 년2018 년2019 년2020 년2021 *

KAU

장

내

경쟁 13 918 3,641 4,588 4,485 8,073 9,258 

협의 308 1,370 10,067 8,278 3,343 4,490 605 

경매 - 274 - 4,665 7,950 8,171 302 

장외 8 1,631 7,504 27,307 17,742 19,523 13,308 

소계 329 4,193 21,212 44,838 33,520 40,257 23,472 

KCU

장

내

경쟁 38 482 296 - - - -

협의 883 1,401 27 - - - -

장외 - 296 - - - - -

소계 921 2,180 323 - - - -

KOC

장

내

경쟁 - 662 703 226 151 190 6 

협의 - - - 73 1,030 30 -

장외 4,413 4,934 4,026 2,370 3,383 3,536 976 

소계 4,413 5,596 4,729 2,670 4,565 3,756 982 

거래종료일인 일까지의 거래내역* KAU20 2021.8.9

표 배출권별 평균 거래가격< -3> Ⅲ

단위 원 톤( : / )

구분 년2015 년2016 년2017 년2018 년2019 년2020 년2021 *

KAU

장

내

경쟁 10,998 17,712 21,314 22,208 29,384 28,633 16,189 

협의 12,073 17,366 21,065 22,105 28,780 29,733 15,209 

경매 - 16,221 - 22,500 29,238 30,385 16,477 

장외 12,700 16,169 20,867 22,139 28,653 31,935 19,822 

소계 12,044 16,901 21,038 22,178 28,902 30,713 18,227 

KCU

장

내

경쟁 12,637 18,173 20,605 - - - -

협의 10,815 18,082 20,813 - - - -

장외 - 15,471 - - - - -

소계 10,889 17,747 20,622 - - - -

KOC

장

내

경쟁 - 18,127 21,617 23,530 30,302 35,266 21,333 

협의 - - - 24,636 26,549 40,013 -

장외 10,962 16,739 20,405 20,826 24,358 26,633 17,193 

소계 10,962 16,903 20,585 21,160 25,049 27,176 17,218 

거래종료일인 일까지의 거래내역* KAU20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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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배출권별 거래대금< -4> Ⅲ

단위 백만 원( : ) 

구분 년2015 년2016 년2017 년2018 년2019 년2020 년2021 *

KAU

장

내

경쟁 147 16,262 77,601 101,883 131,791 231,141 149,870 

협의 3,718 23,791 212,062 182,989 96,221 133,501 9,197 

경매 - 4,443 - 104,954 232,430 248,290 4,974 

장외 102 26,376 156,594 604,567 508,348 623,463 263,797 

소계 3,967 70,872 446,257 994,393 968,789 1,236,394 427,839 

KCU

장

내

경쟁 477 8,766 6,107 - - - -

협의 9,549 25,340 559 - - - -

장외 - 4,582 - - - - -

소계 10,026 38,688 6,667 - - - -

KOC

장

내

경쟁 - 11,997 15,198 5,326 4,583 6,702 128 

협의 - - - 1,804 27,348 1,200 -

장외 48,379 82,589 82,146 49,358 82,409 94,173 16,784 

소계 48,379 94,586 97,344 56,488 114,340 102,075 16,912 

거래종료일인 일까지의 거래내역* KAU20 2021.8.9

배출권 종류별 거래 규모 및 가격 추이1.2. 

배출권 종류별 거래규모와 가격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행연도별로 배출권 종목에 따라 거래(KAU, KOC, KCU) . 

기간과 제출시점이 상이하여 연도별 거래실적을 분석한 의 분석결과와 차이가 있다1.1 .37)

제 차 각 계획기간 내 이행연도가 진행될수록 거래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제 차 계획기간 의1 2 KAU . 1 KAU15･  

거래량은 백만 톤이었으며 은 전 이행연도 대비 증가한 백만 톤 은 증가한1.9 , KAU16 611.7% 13.6 , KAU17 194.7%  

백만 톤이 거래되었다 제 차 계획기간 의 거래량은 백만 톤으로 대비 거래량이 40.0 . 2 KAU18 33.2 KAU17 17.0% 

줄었으나 는 전 이행연도 대비 증가한 백만 톤이 거래되었다 은 전 이행연도 대비 , KAU19 14.2% 37.9 . KAU20

가 증가한 백만 톤으로 역대 거래량 중 최대치로 거래를 마감하였다8.9% 41.3 KAU . 

거래량은 백만 톤에서 백만 톤으로 감소하였으며 부터 거래가 발생하지 KCU KCU15 2.9 KCU16 0.5 , KCU17

않았다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을 위해 보유한 를 로 전환할 수 있는데 년 인증지침 . KOC KCU , 2021

개정으로 인증실적 발급연도 말부터 년까지 거래 및 로 전환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장 참조 는2 KOC KCU (I 1.2 ). KOC  

37) 배출권 종목 예 에서 은 이행연도를 뜻함 거래는 무상할당량 등록일부터 배출권 제출일까지 가능 예 은  ( : KAU20 20 ) ( : KAU20 2018.11.15.~2021. 
까지 거래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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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지침 개정 이후부터 거래량 및 거래건수가 증가하였다2021 .

그림 배출권별 총 거래량 및 평균 거래가격< -2> Ⅲ

 

계획기간 거래실적 변동요인 분석1.3.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거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 특히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장에서는 . , 

관련제도의 운영절차와 일정이 거래를 유인하는 경향이 강하다.

제 차 계획기간 첫 거래일에 원으로 형성된 가격은 여러 차례 등락을 거듭하여 배 상승한 원에 1 8,640 2.5 21,600

거래를 마감 하였다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 경매 와 이월제한 정책 발표 로 배출권 가격 (’18.8.9.) . (’16.5.) (’17.2.)

하락이 하락하였으나 배출권 제출시점에는 가격이 안정화되었다, .

제 차 계획기간 의 경우 년 월까지는 적은 거래량으로 제 차 계획기간의 거래가격과 유사한 2 KAU18 2018 10 1

원으로 형성되었다 이후 거래량이 많아지며 거래가격이 상승하였으나 국가 감축목표 수정에 따라 21,000~25,000 . , 

조정된 로드맵을 반영하기 위한 업종별 간담회 와 할당계획 변경 으로 인해 거래량이 줄어(’19.5.13.~5.15.) (’19.9.)

들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 후 배출권 거래가격은 제출시점 에서 다시 상승하면서 안정화되었다. (’19.9.30.) . 

는 코로나 로 인해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다KAU1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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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거래 실적 < -3> KAU15~KAU19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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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계획기간 이행연도 년 거래실적2 20202

의 거래기간 동안 장내 외 거래시장에서 거래된 할당배출권 과 KAU20 (2018.11.15.~2021.08.09.) (KAU20)･
해당 분기에 거래된 외부사업인증실적 의 거래실적을 분석하였다(KOC20-22, KOC21-23) .

거래규모 상세 분석2.1. 

이행연도 년 거래기간 동안의 총거래량은 백만 톤 백만 톤으로 각각 2020 KAU20 41.3 , KOC 10.4 79.9%, 20.1%

를 차지하였고 같은 기간 은 보다 배 많이 거래되었다 의 거래량은 년 분기부터 년, KAU20 KOC 4 . KAU20 2020 1 2020  

분기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후 년 분기에 거래량이 하락하였으나 거래 종료 직전인 년 분기 4 . 2021 1 , 2021 2

거래량은 백만 톤으로 분기 최대치를 기록하며 전체 거래량의 를 차지하였다17.4 KAU20 42.2% .

년 분기부터 년 분기까지는 에 거래량이 집중되어 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나2018 4 2020 1 KAU19 KAU20 , 

년 월부터 월 백만 톤 이상 꾸준히 거래되었다 년 월 거래량은 전월 대비 증가한 백만 톤에2020 6 1 . 2021 4 223.0% 6.1  

달하며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되었다 월은 백만 톤 월은 백만 톤이 거래되어 거래 마감일을 개월 앞두고 . 5 4.2 , 6 7.1 2

가장 많은 거래가 발생하였다 이는 배출권 제출 마감 개월 전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이행연도 년과 . 1~3 2018, 2019

유사한 추이로 배출권거래제 운영 절차와 일정이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거래량은 년 상반기KOC 2019 38)에 백만 톤을 기록한 후 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백2.3 , 2020 50.9% 1.1 만 

톤 년 상반기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백만 톤이 거래되었다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기존에 거래되었던 , 2021 38.4% 0.7 . 

의 경우 지침 개정 전까진 거래 기간의 제한이 없었다보니 거래량이 특정 기간에 급증하는 추이는 보이지 않았다KOC , . 

하지만 가 년 월부터 거래기간이 정해지는 형태의 과 같이 전환되면서 거KOC 2021 6 KOC20-22, KOC21-23 KOC 

래가 증가하였다.

38) 분석기간이 년 월 일까지 거래 내역으로 거래 마감일이 다른 이전연도의 거래와 직접 비교가 어려워 연도별 직접 비교가 가능한 상반기 2021 8 9 , 
분기 만 비교(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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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마감일 까지    * (2021.8.9. )

그림 배출권별 분기 거래량 추이< -4> (KAU20, KOC)Ⅲ

장내 거래량은 백만 톤 장외 거래량은 백만 톤으로 각각 전체 거래량의 와 를 KAU20 17.2 , 24.1 41.7% 58.3%

차지하였다 장내거래는 경쟁매매 협의매매 유상할당 경매가 있으며. , , ,39) 경쟁매매를 통한 거래는 백만 톤으로  11.7

거래량의 를 차지하며 가장 거래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 유상할당 경매 백만 톤 협의KAU20 28.4% . 3.2 (7.8%), 

매매 백만 톤 순이었다2.3 (5.5%) .

유상할당업종에 대한 의 경매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총 회 진행되었고 총 입찰수량은 KAU20 2020 8 2021 6 7 , 7.1

백만 톤 낙찰수량은 백만 톤으로 입찰수량의 가 낙찰되었다 년 유상할당 경매 제도가 도입된 이후 , 3.2 45.6% . 2019

처음으로 년 월부터 월까지 경매가 일시 중단되었는데 이는 배출권 가격 하락 및 잉여 물량을 감안한 조치이다2021 2 5 , . 

월 일 경매가 재개되었고 역대 유상할당 경매 최저 낙찰 수량인 톤에 경매는 마감되었다6 25 , 30,900 KAU20 .

의 장외거래는 년 분기 백만 톤 거래를 시작으로 년 분기 분기를 제외하고 년 분기KAU20 2018 4 0.4 2019 1 , 4 2021 2

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년 분기에는 백만 톤이 거래되어 역대 분기별 최대 거래량을 나타내었다 이는 . 2021 2 9.9 . 

배출권 제출 시점에 거래량이 집중되는 장내거래와 유사한 결과이다.

39) 경쟁매매( ) 배출권 시장의 매매거래는 개별 경쟁매매의 방법으로 하며 개별 경쟁매매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매매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  , 
경쟁매매로 구분함 일정시간 동안 접수한 매도 호가수량과 매수 호가수량을 가장 많이 체결시킬 수 있는 가격 합치가격 으로 매매가 체결. ( ) , 협의매매( ) 
거래 당사자 간에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사전에 협의하여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를 거래 당사자 간에 협의한 조건으로 , 
체결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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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마감일 까지   * (2021.8.9. )

그림 거래시장별 분기 거래량 추이< -5> (KAU20)Ⅲ

전체 배출권 거래 건수 건 중 장내거래는 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를 차지했으며 장외거래 건수는6,318 6,050 95.8% ,  

건으로 를 차지하였다 시장조성자를 포함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 간 거래가 이뤄지는 장내거래의 특성상 268 4.2% . 

특정 업체와 로 거래를 진행하는 장외거래 대비 거래 건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1:1 .

의 거래시장별 거래 건당 평균 거래량은 장외 만 톤 경매 만 톤 장내 협의 만 톤 장내 경쟁 만KAU20 20.6 , 7.9 , 5.8 , 0.2  

톤 순으로 나타났다 장내거래의 경우 다수의 소량 거래에 집중된 반면 장외거래는 소수의 대량 위주 거래가 이루어. , 

졌음을 알 수 있다. 

의 거래건 당 평균 거래량은 장내협의 만 톤 장외 만 톤 장내경쟁 만 톤 순이었으며 장외거래의 KOC 10.2 , 6.5 , 0.6 , 

거래건 당 평균 거래량이 장내 협의건 당 평균 거래량보다 높았던 전년도 분석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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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거래 건수 및 비중a. 거래건당 평균 거래량b. 

그림 거래시장별 거래건수 비중 및 건당 평균 거래량< -6> (KAU20, KOC)Ⅲ

 

거래가격 상세 분석2.2. 

의 장내 거래기간 동안 거래가격은 첫 거래일 원을 시작으로 년 KAU20 (2019.9.24.~2021.8.9.) 31,300 2020

월 초 종가기준 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코로나 의 여파로 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감소세가 시작되었다4 42,500 , 19 . 

가격은 년 월 평균 원에서 년 월에는 급감한 평균 원에 거래되었다KAU20 2020 4 41,392 2020 8 49.3% 20,995 . 

년 분기부터는 의 장내 거래량이 꾸준히 발생하며 거래가격이 원대로 형성되었으며2020 3 KAU20 20,000~25,000 , 

해당 가격 추세는 년 월 초까지 유지되었다 이후 월 일 평균가격 원에서 월 일 평균가격 2020 12 . 12 8 23,003 12 18

원까지 일 새 약 급등한 후 년 월 중순 원대로 급락하였다 이러한 단기간 급등30,798 10 35% , 2021 1 15,000 52% . 락 

추세는 잉여배출권에 대한 매도 의사를 가진 할당대상업체의 거래량이 늘어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년 월 중순 이후 장내 거래가격은 원대를 유지하였으나 월과 월에 급락 추세를 보이며 2021 1 15,000~20,000 , 4 6

시장안정화조치가 시행되었다 정부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시장안정화를 위해 의 배출권 최저 거래가격을 톤당 . KAU20

원으로 설정하였다 시장안정화조치가 종료되는 기준가격은 월 일 최저 거래가격인 원으로12,900 . 4 12~16 14,300 , 

해당 조치 발동일 이후 일 동안 거래 종가가 기준가격을 상회하여 월 일 시장안정화조치는 해제되었다5 4 26 .

년 월 신규 시장조성자로 개 기관이 추가되고 배출권 제출 시점이 임박해지면서 장내 거래량이 급격히 2021 5 3 , 

증가하였다 코로나 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잉여배출권이 발생한 업체에서 매도세를 이어가며 월 배출권 가격이 . 19 6

다시 급감하였다 월 일 두 번째 시장안정화조치가 시행되었으며 최저 거래가격은 원에 설정되었다 조치 . 6 25 , 9,450 . 

발동 이후 일 동안 기준가격을 상회하는 거래가 발생하여 월 일 종료되었다5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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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부터 시작된 유상할당 경매의 평균 낙찰가격은 월 톤당 원 월 원 월 2020 8 KAU20 8 20,900 , 9 20,550 , 10

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월 원으로 하락한 후 월 원까지 반등하였다 년 월 23,700 , 11 21,650 12 22,600 . 2021 1

K 의 경매가격의 변동성은 장내 거래가격과 유사하게 전월 대비 하락하여 평균 원으로 낙찰되었다AU20 33% 17,050 . 

배출권 가격과 시장 물량을 감안하여 년 월부터 월까지 경매가 일시 중단된 후 월 마지막 경매의 평균 낙찰2021 2 5 , 6

가격은 원 낙찰량은 톤으로 경매가 시작된 이후 최저가격 및 최저 낙찰량을 기록하였다11,450 , 30,900 .

그림 장내 거래량 및 거래가격< -7> KAU20 Ⅲ 1) 추이 

각 거래일의 배출권별 장내 실거래가격 가중평균값이며 거래가 없는 경우 해당일의 한국거래소 종가 적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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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외 거래기간 동안 거래가격은 첫 거래일 원을 시작으로 년 KAU20 (2018.11.15.~2021.8.6.) 23,200 2020

월 장외거래 최고가인 원에 거래되었다 이후 장외거래 가격은 장내거래 가격과 유사하게 하락 추세를 보였다5 40,100 . . 

년 월 장외거래 건이 장내거래 가격 대비 매우 높은 원에 거래되었으나 해당 사례를 제외하면 장내2020 10 1 38,900 , 

거래와 유사한 패턴으로 보이며 원대에서 거래가 진행되었다 년 월 최저가격인 원에 15,000~25,000 . 2021 6 12,700

거래된 이후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원으로 마감했다, 21,900 . 

그림 장외 거래량 및 거래가격 추이< -8> KAU20 Ⅲ

시장조성자 거래실적 분석2.3. 

장내 거래기간 동안 시장조성자의 총 매도량은 백만 톤 매수량은 백만 톤으로 매수량이 매도량 대비KAU20 1.4 , 2.0  

약 높았으며 의 전체 거래량42.8% , KAU20 40)에서 시장조성자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도 매수 로 3.7%, 5.2%

나타났다.

월별로 살펴보면 년 월을 제외한 모든 월에 매도량이 매수량보다 높았다 시장조성자가 확대되고 배출권 2021 6, 7 . , 

제출 시점이 다가오면서 월 시장조성자 참여 거래량은 전월 백만 톤 대비 상승한 백만 톤으로 급증6 (0.1 ) 1,175% 1.5

하였다 특히 월 매도량은 만 톤으로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에 불과한 반면 매수량은 백만 . , 6 7.6 1.8% , 1.5

톤으로 전체 거래량의 를 차지한 점으로 보아 배출권 제출이 임박함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부족배출권을 33.7% , 

매수하는 거래가 주를 이룬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월 동안 시장조성자가 참여한 거래 비중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 7~8 , 

월에는 장내에서 발생한 의 모든 거래에서 시장조성자가 매도 또는 매수의 형태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7 KAU20 .41) 

40) 배출권등록부시스템 거래량 기준 (ETRS) 

41) 시장조성자와 시장조성자 간의 거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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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장조성자 월별 거래량 추이< -9> KAU20 Ⅲ

그림 월별 총거래량 대비 시장조성자 거래 비중 추이< -10> KAU20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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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거래실적2.4. KAU20 

의 거래기간 동안 장내 외 거래시장에서의 거래량 거래 비중 거래시장별 거래가격 등을 개 업종별로 KAU20 , , 26･
분석하였다. 

유상할당 경매를 제외한 의 장내 외 거래량은 총 백만 톤이며 시장조성자 거래를 포함한 장내거래는 KAU20 37.7 , ･
백만 톤 장외가 백만 톤 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행연도 년 인증배출량이 가장 13.6 (36.1%), 24.1 (63.9%) . 2020

높았던 발전 에너지 업종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 , , , , , ･
폐기물 유리 반도체 업종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년 인증배출량 상위 개 업종의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 . 2020 10 , 

발전 에너지 철강 반도체 산업단지의 개 업종에서 매수량이 매도량보다 더 많았으며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 , 4 , , , , ･
폐기물 집단에너지 디스플레이의 개 업종에서는 매도량이 매수량보다 더 많았다, , 6 .

발전 에너지 업종은 순매수량이 백만 톤으로 가장 높았다 철강 업종의 순매수량은 백만 톤으로 두 번째로 7.0 . 4.1･
높았다 이행연도 년으로 배출권 차입 일부 시설 가동정지에 의한 할당 취소 다배출 업종 할당대상업체의 권리. 2019 , , 

의무승계 양수 등으로 발생한 따른 배출권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배출권을 매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멘트와 석유화학 업종은 매도량이 매수량보다 많은 업종으로 시멘트의 순매도량은 백만 톤 석유화학은 , 2.1 , 1.8

백만 톤이었다 두 업종 모두 생산량 감소에 따라 발생한 잉여배출권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 

그림 이행연도 년 인증배출량 상위 개 업종의 거래량< -11> ’20 10 KAU20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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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발전 에너지로 총매수량의 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철강KAU20 50.6% , ･
산업단지 시멘트 석유화학 반도체 폐기물 정유 순으로 (16.6%), (5.0%), (5.0%), (4.1%), (2.7%), (2.4%), (1.6%) 

비중이 높았다 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 또한 발전 에너지 업종이었으며 총매도량의 를 차지하였다 다음. , 32.1% . ･
으로 시멘트 정유 석유화학 집단에너지 철강 폐기물 유리(10.6%), (9.1%), (8.8%), (6.3%), (5.7%), (3.4%), (2.9%) 

순으로 업종별 매도 비중은 매수 대비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나타났다.

업종별 매수 비중a. KAU20 업종별 매도 비중b. KAU20 

그림 이행연도 년 업종별 매수 및 매도 비중< -12> ’20 KAU20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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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개요1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행 실태 배출권 거래 행태 배출권 , , 

가격 전망 온실가스 감축 성과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개 부문의 개 할당대상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설문을 진행 일6 636 2021 9 16 10 10 (25 )한 

결과 중복응답을 제외한 응답 건수는 건으로 응답률은 였다 폐기물 부문을 제외한 개 부문의 응답 업체 , 260 40.9% . 5

구성비율과 표본업체 구성비율이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할당대상업체 부문별 응답 현황< -1> Ⅳ

부 문
표본업체 응답업체수

응답률
업체수 구성비율 응답업체수 구성비율

전환 개38 6.0% 개23 8.8% 60.5%

산업 개477 75.0% 개202 77.7% 42.3%

건물 개39 6.1% 개12 4.6% 30.8%

수송 개6 0.9% 개6 2.3% 100%

공공 기타･ 개2 0.3% 개2 0.8% 100%

폐기물 개74 11.6% 개15 5.8% 20.3%

합계 개636 100.0% 개260 100.0% 40.9%

업체 규모에 따른 분포는 대기업 건 중견기업 건 중소기업 건 기타 공공기관80 (30.8%), 130 (50.0%), 24 (9.2%), ( ) 

건 순이며 배출권거래제 대응 업무 담당자의 소속 부서로는 환경 에너지가 건 으로 가장 많26 (10.0%) , 188 (72.3%)･
았고 기획 건 총무 건 법무 규제대응 건 대외업무 건 순이었다 기타21 (8.1%), 12 (4.6%), 5 (1.9%), CSR 3 (1.2%) . ･ ･

건 에는 공무 기술개발 시설관리 경영지원 생산설비 등이 포함되었다 응답자의 직급은 차장 과장급 (11.9%, 31 ) , , , , . ･
건 대리 사원급 건 부장급 건 으로 임원급의 응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설문결과가131 (50%), 101 (39%), 28 (11%)･  

주로 중간관리자와 실무자의 관점에서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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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 Ⅳ

설문 문항은 특정 부문 및 업종에 한정되지 않는 기본 공통문항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문항은 크게 배출권거래제. ①  

제도인식 및 참여 제 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대응 온실가스 감축성과 제 차 계획기간, 2 (’18~’20) , , 3② ③ ④ ('21~ 

배출권거래제 대응 및 전망으로 총 개 부문 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25) 4 31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진행한 기존 설문42)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문항을 구성하였고 제 차 계획기간의 , 2

경영 환경성과 및 제도 개선 방향과 제 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가격 전망 및 제도 대응방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3･
문항을 변경 신규 추가하였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성과 여부와 구체적 감축활동에 관한 질문을 신설. ･
하여 감축성과를 확인하고 감축활동의 실현을 저해한 요인을 진단하였다, .

42)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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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설문 항목 구성< -2> Ⅳ

부  문 항  목

배출권거래제 제도인식 및 . Ⅰ

참여

배출권거래제가 경영에 미친 영향 ① 

감축활동 동기②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비용 지출③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주요 활동④ 

배출권정산 일정 이해의 어려움 및 안내 방법 개선⑤ 

배출권거래시장 정보 습득 방법⑥ 

정부 지원 요청 사항⑦ 

제 차 계획기간 . 2Ⅱ

배출권거래제 대응

경영 전략적 대응 ⑧ ･
배출량 감축 방법⑨ 

배출권 거래 참여 횟수⑩ 

잉여배출권의 처리방식과 선택 이유⑪ 

배출권거래제 참여 이후 경영성과와 배출권거래제가 경영에 미친 영향에 대한 만족도 ⑫ 

배출권거래제 참여 이후 환경성과⑬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향⑭ 

온실가스 감축성과. Ⅲ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의견⑮ 

제 차 계획기간 감축성과 유무와 투자 규모 주요 감축 활동2 , ⑯
사용한 저탄소 연료⑰
고효율 설비 설치 및 설비 성능개선 수행방법 감축 활동 자료, ⑱

활용 방식CCUS ⑲
제 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여부와 구체적 방법 미수립 이유3 , ⑳

◯21 성공적 온실가스 감축 실현 저해 요인 

제 차 계획기간 배출권 . 3Ⅳ

거래제 대응 및 전망

◯22 배출권 할당량의 적정성 

◯23 배출허용량 달성 방법 

◯24 주요 배출권 거래방법과 매매방식 

◯25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를 통한 위탁매매 활용 여부 

◯26 잉여배출권 처리방식 

◯27 예상 잉여배출권량 

◯28 배출권 가격 전망 상승 보합 하락 과 선택 이유 ( , , )

◯29 배출권 시장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30 배출부채 공시여부와 배출부채 공시 보완 사항 

◯31 배출권 가격 급등락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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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인식 및 평가2

배출권거래제가 업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설문 결과 긍정 긍정 (2019: 68.0%, 2018: 63.9%)43)와 

비교하여 업체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내부적 관심 긍정 부정 이 상당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4.2%, 4.2%) . 

경영 등 환경경영에 대한 내부 관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 RE(Renewable Energy)100 

심 증가하였다는 응답 긍정 부정 도 상당 비중을 차지하였다 배출권거래제와 환경경영에 대한 관심 ( 70.0%, 8.5%) . 

증가는 신제품 개발 공정 개선 등 내부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거래제가 내부혁신의 계기로 , . 

작용하였다는 긍정 응답 부정 응답 로 지난 설문결과45.7%, 17.3% 긍정 부정 긍정 (2019: 30.3%, 41.6%, 2018: 

부정 와 비교하여 긍정 응답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26.0%, 39.2%) 것을 확인하였다 . 

다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였다는 응답 이 부정 응답 에 비하여 적고 내부혁신으로 배출량을 , (28.8%) (37.3%) , 

감축 하였다는 긍정 응답 비중이 작게 나타나는 등 기후변화 환경경영 등의 관심 증가 등에 기인한 내부혁신(27.0%) , 이 

아직까지 배출량 감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설문결과와 비교하여 부정 응답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기업경쟁력이 약화 긍정 부정( : 34.6%, : 22.7%)

되었고 기업 이윤이 감소 긍정 부정 하였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배출권거래제 참여로 , ( : 39.2, : 21.2%) . 

인해 내부 행정비용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은 로 비중이 상당이 높았고 배출권거래 차익으로 부가적 수입이 71.2% , 

증가하였다는 응답은 긍정 부정 로 나타났다28.0%, 51.9% .

43) 는 지난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 GIR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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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배출권거래제가 할당대상업체에 미친 영향< -2>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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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참여 후의 경영성과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배출권거래제가 경영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불만족한다는 응답 건 은 만족(38.4%, 100 ) 44)한다는 응답(21.9%, 

건 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지난 설문조사 결과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57 ) . (2019: 22.2%, 40.6%, 2018: 15.6%,  

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만족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었다47.0%) , . 

불만족 이유로는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행정 부담 증가 배출권 시장의 변동성 위험 감축 여력이 부족한 상황, , 

에서 배출권 구매 부담 생산 원가 증가 및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수익 감소 등이 제시되었다 반면 만족 이유로는 감축, . 

기술 도입 및 잉여 배출권 판매를 통한 수익 증가 대외적 이미지 제고 신규 사업 항목 발굴 에너지 관리 및 절약의 , , , 

계기 등이 꼽혔다.

그림 배출권거래제가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3> Ⅳ

44) 불만족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다소 만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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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 기업에 대한 할당 우대 추가 확대(53.1%, 

건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방향 제시 건 감축기술 도입을 위한 재정적 지원 건138 ), (40.0%, 104 ), (26.9%, 70 ), 

제도 및 시장 관련 일원화된 정보 창구 마련을 통한 정보 불균형 해소 건 순으로 응답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18.5%, 48 ) .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 정보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 방향 복수응답 최대 개< -4> ( , 2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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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대응1.2. 2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해 업체가 실행한 주요 활동은 배출권 거래 참여 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61.9%, 161 ), 

설비 및 기술 등 내부 투자 건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 전략 수립 건 외부 (50.4%, 131 ), (22.7%, 59 ), 

컨설팅 서비스 활용 등으로 제 차 계획기간 종료 후 설문조사 결과와 상위 항목이 동일하였다 업체 규모별로 (21.2%) 1 . 

살펴보면 대기업은 내부 투자 건 배출권 거래 참여 건 순으로 비중이 높은 반면 중견기업, (60.0%, 48 ), (50.0%, 40 ) , , 

중소기업 기타기관은 배출권 거래 참여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기관 내부 투자 중견, ( : 64.8%, : 79.2%, : 69.2%), (

기업 중소기업 기타기관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49.2%, : 41.7%, : 34.6%) . 

그림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주요 추진 활동 복수응답 개< -5> ( , 2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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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적 측면에서는 배출권 구매 건 배출권 거래 및 감축전략 수립을 위한 외부 전문인력 서비스 (53.8%, 140 ), ･
이용 건 에너지 절약 건 저탄소 에너지원 전환 건 등에 주로 지출하는 것으로 (41.2%, 107 ), (35.4%, 92 ), (16.5%, 43 ) 

나타났다 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위 지출항목에 대한 뚜렷한 차이점 없이 동일하였다. .

그림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주요 비용 지출 항목 복수응답 개< -6> ( , 2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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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은 할당배출권과 함께 기타 방법을 활용하여 배출권 제출의무를 달성하였는데 기타 활용 수단으로는 내부, 

감축 활동 추진 건 배출권 구입 건 생산량 감소 건 가 꼽혔다(47.5%, 106 ), (37.7%, 84 ), (32.3%, 72 ) . 

계획기간별 배출권 제출 의무 달성 방법을 분석한 결과 할당배출권만으로 의무 이행이 가능했다는 응답 비중은 , 

제 차 계획기간 건 에서 제 차 계획기간 건 로 감소하였다 할당배출권 및 기타 방법 가용으로 1 14.8%(34 ) 2 9.6%(25 ) . 

답변한 응답자의 달성 방안으로 제 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 구입 건 내부감축 활동 추진 건, 1 (44.7%, 80 ), (40.2%, 72 ), 

할당배출권 이용 건 이었으며 제 차 계획기간에는 내부감축 활동 추진 건 배출권 구입(31.8%, 57 ) , 2 (47.5%, 106 ), 

건 생산량 감소 건 가 주된 수단으로 나타났다 (37.7%, 84 ), (32.3%, 72 )

그림 배출허용량 목표 달성 방법< -7> Ⅳ



제 차 계획기간2 2018 2020  – ❘ 배출권거래제 2020 운영결과보고서

❘ 94

위의 결과와 같이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해 업체가 실행한 주요 활동 비용 지출 항목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 달성 , , 

방법에 배출권의 거래가 상위에 있으나 실제로는 회 참여한 업체의 비중이 건 로 가장 컸다 회 , 2~4 45.0%(117 ) . 1

참여가 건 회 건 회 이상이 건 있었으며 미참여 업체는 건 를 11.2%(29 ), 5~9 17.7%(46 ), 10 13.5%(35 ) , 12.7%(33 )

차지하였다. 

모든 업체 규모에서 회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순위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회 중소2~4 , 2 5~9

기업의 경우 회 기타 공공기관 의 경우 회 이상과 회의 비중이 높아 다른 양상을 보였다 부문별로 전환1 , ( ) 10 1 . (60.9%, 

건 과 공공 기타 건 의 경우 회 이상 산업 건 과 건물 건 폐기물14 ) (40.0%, 2 ) 10 , (52.4%, 99 ) (63.6%, 7 ), (47.1%, ･
건 의 경우 회였으나 수송의 경우 미거래의 비중 건 이 가장 높았다8 ) 2~4 , (86.7%, 13 ) .

그림 배출권 거래 경험 여부 및 거래 횟수< -8>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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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제출의무 달성 후 잉여배출권의 처리방식으로는 제 차 계획기간과 동일하게 시장판매 건 보다는1 (19.4%, 33 )  

차기 이행연도 이월 건 을 우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이행연도 이월을 우선하는 이유로는 기업 성장 (80.6%. 137 ) . 

및 생산량 확대로 배출량 증가 예상 건 시장 배출권 물량 부족으로 배출권 가격 상승 예상 건(48.2%, 66 ), (28.5%, 39 ), 

시장 및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판매 의사 결정 보류 건 배출권 구매자 탐색 및 거래조건 협상 비용 (19.7%, 27 ), 

부담 건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기타 의견 건 으로는 할당량 감소에 의한 보유배출권 부족 예상 (1.5%, 2 ) . (2.2%, 3 )

등이 있었다 시장판매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로는 배출권 가격 하락 예상 건 이 꼽혔으며 사업규모 감소로. (30.3%, 10 ) ,  

배출량 감소 예상 건 잉여배출권을 보유할 이유 부족 건 배출권 부족 시 정부의 예비분 공급 (24.2%, 8 ), (24.2%, 8 ), 

예상 건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 의견 건 으로는 이월제한량 초과에 따른 판매 판매 이익 추구가 (9.1%, 3 ) . (12.1%, 4 ) , 

있었다.

그림 계획기간별 잉여배출권 처리 방식< -9>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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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성과3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한 할당대상업체의 가장 주요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 동기는 배출권 구매 비용 절감(68.5%, 

건 에너지 관련 비용 절감 건 으로 기업의 장기 경쟁력 향상 건 기업의 이미지 제고178 ), (63.8%, 166 ) (17.3%, 45 ), 

건 신성장 동력 발굴 건 과 같은 장기적 차원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15.8%, 41 ), (4.6%, 12 )

단기적 가시적인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하는 특징을 보였다, .

그림 온실가스 감축 활동 동기< -10> Ⅳ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관하여 응답자의 건 는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효과적이41.1%(107 ) , 

지 않다는 응답은 였다21.5% 45) 이전 설문 결과와 비교하여 감축 효과에 대한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2019: 22.2%, 2018: 19.6%) .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할당량 준수를 위한 의무적 감축 필요,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에 따른 감축 노력 증대 배출권 거래 차익을 위한 감축기술 투자 유도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 , 

내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감축 필요성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제고 및 내부공감대 형성 등이 제시되었다, . 

반면 감축효과가 미미하다는 응답의 이유로는 감축을 위한 신기술 부재 감축 여력 부족으로 인한 감축 한계 배출, , , 권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감축기술 투자 여부 결정의 어려움 감축 기술 현장 적용을 위한 정부 지원 부족 거래시장 및 , , 

감축기술 정보 획득의 어려움 등이 언급되었다.

45) 효과적 매우 효과적 다소 효과적 효과적이지 않음 별로 효과적이지 않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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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인식< -11> Ⅳ

실제 제 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감축성과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개 업체 중 건 로 감축성과가 2 260 55.4%(144 )

없다고 응답한 업체 건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업체규모별로 대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감축성과가 (44.6%, 116 ) . , 

있다고 응답한 업체 비중이 더 높았으나 중소기업 기타기관은 온실가스 감축성과가 없다는 응답의 비중이 더 높았다, . 

감축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 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적 투자 규모를 144 2

확인한 결과 억원 이상 억원 미만이 건 으로 가장 많았으며 억원 이상 억원 미만 건1 10 39.6%(57 ) 10 100 (21.5%, 31 ), 

만원 이상 억원 미만 건 억원 이상 건 만원 미만 건 순으로 1,000 1 (20.8%, 30 ), 100 (9.7%, 14 ), 1,000 (8.3%, 12 )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업체규모별로 대기업의 경우 억원 이상 억원 미만 건 억원 이상 억원 미만 건1 10 (40.0%, 22 ), 10 100 (25.5%, 14 ), 

중견기업은 억원 이상 억원 미만 건 만원 이상 억원 미만 건 중소기업은 1 10 (44.8%, 30 ), 1,000 1 (25.4%, 17 ), 

만원 미만 건 만원 이상 억원 미만 건 순으로 비중이 크게 나타나 규모가 큰 기업이1,000 (36.4%, 4 ), 1,000 1 (27.3%, 3 )  

감축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정적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기관의 경우 억원 이상 억원. 10 100  

미만 건 억원 이상 억원 미만 건 의 비중이 높았다 대기업 억원 이상 중견(27.3%, 3 ), 1 10 (27.3%, 3 ) . (10 : 38.2%), 기업

억원 이상 중소기업 억원 이상 과 비교하였을 때 응답자 중 억원 이상 건 의 (10 : 25.4%), (10 : 18.2%) 10 (45.5%, 5 )

재정적 투자를 한 업체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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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제 차 계획기간 감축성과 유무 및 재정적 투자 규모< -12> 2Ⅳ

구체적인 기술적 투자 및 감축 활동으로는 고효율 설비 설치 및 설비 성능 개선 건 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63.9%, 92 ) , 

미활용 열에너지 회수 및 이용 건 저탄소 연료로 전환 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및 (30.6%, 44 ), (25.7%, 37 ), 

자가소비 건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건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16.7%, 24 ), (2.1%, 3 ) . (6.3%, ･
건 으로는 생산량 감소 외부 구매를 통한 배출량 감축과 같은 소극적 방식의 감축 노력이 제시되었다9 ) , . 

고효율 설비 설치 및 설비 성능 개선을 했다고 응답한 업체 건 가 교체 개선한 설비로는 공기압축기 조명(92 ) , LED , ･
모터 공조설비 하이브리드 변압기 냉동설비 보일러 공기예열기 전기차 등이 있었다, , , , , , . 

감축한 활동자료로는 전력 사용량이 건 로 가장 많았고 열매체 사용량 건 화석연료 소비량73.9%(68 ) (19.6%, 18 ), 

건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저탄소 연료로 전환했다고 응답한 업체 건 가 활용한 연료는 기체 화석(18.5%, 17 ) . (37 )

연료가 건 로 가장 많았고 바이오매스 건 와 액체 화석연료 건 폐기물 건54.1%(20 ) 18.9%(7 ) 10.8%(4 ), 10.8%(4 ), 

재생에너지 건 수소에너지 건 바이오에너지 건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10.8%(4 ), 5.4%(2 ), 2.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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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을 통해 감축활동을 수행한 업체 건 는 (CCUS) (3 ) CO･ 2 포집 건 방식으로 감축하고 (66.7%, 2 )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제 차 계획기간 기술적 투자 및 감축 활동 복수응답< -13> 2 ( )Ⅳ

한편 응답업체 건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 수행 또는 성공적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저탄소 , (260 ) 

기술 개발과 확보의 어려움 건 온실가스 감축활동 수행을 위한 내부 자금 동원의 어려움 건(42.7%, 111 ), (40.8%, 106 ), 

저탄소 기술에 대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 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부족 건 정부 (23.1%, 60 ), (22.7%, 59 ), 

정책의 불확실성 건 온실가스 감축활동 수행을 위한 인적 자원 확보의 어려움 건 온실가스 (19.2%, 50 ), (15.8%, 41 ), 

감축 활동 수행을 위한 외부 투자 부족 건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 건 으로는 (6.5%, 17 ) . (3.5%, 9 )

감축기술의 경제성 부족 감축량 인정 절차의 복잡성 감축 사업 허가 지연 등이 있었다, , . 

업체규모별 상위 요인으로 대기업의 경우 저탄소 기술 개발 및 확보의 어려움 건 정부의 감축 활동 (47.5%, 38 ), 

지원 부족 건 내부 자금 동원의 어려움 건 이 꼽혔으며 중견기업와 중소기업은 동일하게 (33.8%, 27 ), (30.0%, 24 ) , 

내부 자금 동원의 어려움 중견기업 중소기업 저탄소 기술 개발과 확보의 어려움 중견기업( : 46.2%, : 45.8%), ( : 43.1%, 

중소기업 저탄소 기술에 대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응답률이 : 37.5%), ( : 23.1%, : 20.8%) 

높았다 기타기관은 내부 자금 동원의 어려움 건 저탄소 기술 개발과 확보의 어려움 건 순으로. (42.3%, 11 ), (30.8%, 8 )  

응답비중이 높았고 차순으로 정부의 감축 활동 지원 부족 건 과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건 의 (23.1%, 6 ) (23.1%, 6 )

응답률이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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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온실가스 감축활동 저해 요인 복수응답 개< -14> ( , 2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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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대응 및 전망34

배출권 제출 의무 달성 방법에 대한 예측에서 제 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 구입 건 을 통해 달성하겠다는3 (68.0%, 155 )  

응답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내부감축 활동 추진 건 할당배출권 이용 건 순으로 응답(39.9%, 91 ), (22.4%, 51 ) 

률이 높았다.

그림 배출허용량 목표 달성 방법< -15> Ⅳ

제 차 계획기간에 배출권 거래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건 로 제 차 계획기간 배출권 거래에3 4.2%(11 ) 2  

참여하지 않은 업체 건 에 비하여 비중이 낮았다 제 차 계획기간에 할당받은 배출권 양이 부족할 경우 (12.7%, 33 ) . 3

배출권 거래의 동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제 차 계획기간에 할당받은 배출권 양의 적정성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할당. 3

량이 부족하다는 업체가 건 로 가장 많았고 할당량이 적정하다는 업체는 건 과하다는 업체는 66.2%(172 ) 32.3%(84 ), 

건 이었다1.5%(4 ) . 

제 차 계획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개 업체 중 개 로 응답 업체를 3 260 140 (53.8%) , 

대상으로 기술적 투자 및 감축활동에 할당된 예산을 확인한 결과 억원 이상 억원 미만 건 억원 1 10 (43.6%, 61 ), 100

이상 건 억원 이상 억원 미만 건 만원 이상 억원 미만 건(18.6%, 26 ), 10 100 (17.1%, 24 ), 1,000 1 (12.1%, 17 ), 

만원 미만 건 으로 제 차 계획기간과 비교하여 억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의 비중이1,000 (8.6%, 12 ) 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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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증가하였다는 특징을 보였다 업체규모별로 대기업의 경우 억원 이상 억원 미만 건 억원 . 1 10 (40.0%, 22 ), 100

이상 건 중견기업 억원 이상 억원 미만 건 억원 이상 건 중소기업 (23.6%, 13 ), 1 10 (50.0%, 30 ), 100 (16.7%, 10 ), 

억원 이상 억원 미만 건 만원 이상 억원 미만 건 으로 제 차 계획기간과 비교하여 1 10 (41.7%, 5 ), 1,000 1 (25.0%, 3 ) 2

전반적으로 감축활동에 더 큰 규모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기관의 경우 응답에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 

않았다. 

그림 제 차 계획기간 감축 계획 유무 및 재정적 투자 규모< -16> 3Ⅳ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있는 업체 건 의 구체적인 기술 투자 및 감축 활동 계획을 확인한 결과 제 차 계획기간과 (140 ) 2

감축 활동 경향과 동일하게 고효율 설비 설치 및 설비 성능 개선 건 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재생(55.0%, 77 ) .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및 자가소비 건 기존연료에서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건 미활용 (30.0%, 42 ), (26.4%, 37 ), 

열에너지 회수 및 이용 건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건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기타 건(18.6%, 26 ), (5.0%, 7 ) . (7.1%, 10･ ) 

의견으로는 녹색프리미엄 활용 노후차량 교체 및 운행량 감축 구체적 수단 미확정 등이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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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투자 및 감축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 건 의 계획 미수립 이유로는 저탄소 기술개발과 확보의 어려움(120 )

건 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배출권 거래활용 예정 건 기술적인 측면에서 감축수단 부재(42.5%, 51 ) , (32.5%, 39 ), 

건 감축활동 수행을 위한 내부 자금 동원의 어려움 건 등의 응답이 고르게 분포하였다(30.8%, 37 ), (30.0%, 36 ) . 

기타 건 의견으로는 내부감축 목표 부재 감축 계획 수립 예정 전문인력 부족 외부 감축 사업 추진 등이 (8.3%, 10 ) , , , 

있었다. 

그림 제 차 계획기간 감축활동 계획 및 감축 계획 미수립 이유 복수응답 개< -17> 3 ( , 2 )Ⅳ

부문별로 할당량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환 부족 적정 과다 산업 부족 적정( : 73.9%, : 21.7%, : 4.3%), ( : 62.4%, : 

과다 건물 부족 적정 폐기물 부족 적정 수송 부족36.0%, : 1.6%), ( : 81.8%, : 18.2%), ( : 88.2%, : 11.8%), ( : 53.3%, 

적정 공공 기타 부족 에서 공통으로 부족하다는 업체의 비중이 컸으나 수송과 산업의 경우 적정: 46.7%), ( :100.0%)･
하다는 비중이 다른 부문에 비해 비교적 높은 특징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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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할당배출권 양의 적정성< -18> Ⅳ

배출권 제출 의무 달성 후 잉여배출권의 처리방식과 관련하여 제 차 계획기간에서는 시장 판매보다 차기 이월연도1, 2  

이월을 선호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제 차 계획기간에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문조사 결과 잉여배출권 처리, 3 .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업체 건 를 제외한 나머지 개 응답 업체 중 차기 이행연도 이월을 우선한 업체는 (5.4%, 14 ) 246

건으로 에 달하였고 시장 판매를 우선한 업체는 건 이었다 개의 응답을 부문별로 구분하면211 85.8% , 14.2%(35 ) . 246  

모든 부문에서 차기 이행연도 이월을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산업 건 폐기물 건, (89.4%, 161 ), (86.7%, 13 ), 

건물 건 에서 이월 선호 경향이 두드러졌다(81.8%,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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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문별 잉여배출권 처리 방식< -19> Ⅳ

제 차 계획기간부터 배출권거래중개회사3 46)의 자기 매매 형태의 배출권 거래만 가능하나 장내 배출권의 위탁 ‘ ’ , ‘

매매 가 허용될 경우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응답이 건 로 가장 ’ 148 (56.9%)

많았고 활용할 예정이 건 기타 건 순으로 응답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시장 98 (37.7%), 14 (5.4%) . 

동향 주시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실적 검토 후 활용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 예정 등이 거론되었다 업체규모별 공통, , . 

으로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활용할 예정이라는 응답 비중은 기타기관 건, 46.2%(12 ), 

중견기업 건 중소기업 건 대기업 건 순으로 높았다 부문별로 건물 건40.8%(53 ), 33.3%(8 ), 31.3%(25 ) . (54.5%, 6 ), 

수송 건 만이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60.0%, 9 ) .

4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로서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를 각 당사자로  8 3「 」 
하여 배출권 거래의 중개업무를 하는 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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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한 장내배출권 위탁매매 활용 여부< -20> Ⅳ

년 평균 배출권 가격 전망에 대한 설문 결과 년 월 일 종가 원 를 기준으로 상승 2022 , 2021 9 15 KAU 21 (28,500 )

응답이 건 으로 가장 많았고 보합 건 하락 건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191 (73.5%) , (22.3%, 58 ), (4.2%, 11 ) .47) 지난  

설문조사 에서 월의 평균 거래가격 전망을 원으로 분석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GIR, 2019) KAU22 12 32,239 . 

업체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상승 응답 비중이 가장 컸고 기타기관의 하락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47) 지난 설문조사 기준가격 년 월 일 종가 원 에서는 응답업체의 건 가 가격 상승 건 가 보합 ( : 2020 9 18 KAU20 21,700 ) 70.0%(205 ) , 18.1%(53 ) , 
건 가 하락을 예상하였다11.9%(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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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배출권 거래가격 전망< -21> Ⅳ

배출권 가격 상승 전망에 대한 구체적 이유로 배출권 할당량 부족 건 경기 상승 호황으로 인한 생산량(61.3%, 117 ), ･  

증가로 배출권 수요 확대 건 를 압도적인 순위로 꼽았다 이는 지난 설문조사에서 가격 상승 전망 (55.5%, 106 ) 1 2 . ･
이유로 배출권 할당량 부족 배출권 시장 내 실질적 공급물량 부족(GIR, 2019: 80.5%, GIR, 2018: 87.4%), (GIR, 

을 순위로 선택했던 결과와 차이가 있다2019: 43.4%, GIR, 2018: 53.7%) 1 2 . ･

배출권 가격 보합 전망 이유로는 배출권 시장 내 거래물량 현 수준 유지 건 배출권 할당량 현 수준 유지(34.5%, 20 ), 

건 와 현 경기 유지 건 를 선택하여 지난 설문조사의 현 경기 유지 배출권 할당량 (31.0%, 18 ) (31.0%, 18 ) (62.3%), 

현 수준 유지 를 제시한 것과 응답 비중 순위에서 차이가 있었다(39.6%) . 

배출권 가격 하락 전망의 주된 이유로는 경기 위축 불황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배출권 수요 하락 건 이 (63.6%, 7 )･
꼽혔으며 정부 정책을 통한 배출권 가격 하락 유도 건 의 응답률이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지난 설문조사의 , (36.4%, 4 ) . 

응답 결과와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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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배출권 거래가격 전망 이유< -22> Ⅳ

및 설문에만 있는 문항 설문에만 있는 문항 * GIR 2019 2020 , ** GI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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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시장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건 이월 차입의 허용 수준(54.6%, 142 ), ･
건 국가 거시경제 상황 건 을 꼽아 지난 설문조사의 응답 결과와 동일하였다 기타 의견(50.8%, 132 ), (26.5%, 69 ) . 

건 으로는 전세계적으로 합의된 감축목표에 근거한 국가 감축목표 배출권 할당량의 지속적인 감소 등이 (1.5%, 4 ) , 

있었다.

그림 배출권 시장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복수응답 개< -23> ( , 2 )Ⅳ

설문에만 있는 문항 * GIR 2019, 2020 

배출권 가격 급등락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저 최고 거래가격 설정 건 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31.5%, 82 ) , ･
시장조성자 기능 강화 건 차입 이월 제한량 조정 건 제 자 참여 확대 건 배출권(18.8%, 49 ), (17.7%, 46 ), 3 (11.9%, 31 ), ･  

보유한도 설정 건 유상할당 경매 조정 건 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아 가격 기반의 배출권 가격 (11.5%, 30 ), (5.4%, 14 )

안정화 대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 건 은 정부 개입 불필요 정가 제도 도입 배출권 제출. (3.1%, 8 ) , , 

기간 확대 이월 미제한 등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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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배출권 가격 급등락 대응 방안< -24> Ⅳ

배출부채 공시 여부에 대하여 공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건 로 공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 39.2%(102 )

건 가 공시하고 있는 업체보다 배 많았다 업체규모별 배출부채 공시 여부는 대기업 공시60.8%(158 ) 1.5 . ( : 43.8%, 

미공시 중견기업 공시 미공시 중소기업 공시 미공시 기타기관 공시: 56.3%), ( : 42.3%, : 57.7%), ( : 25.0%, : 75.0%), ( : 

미공시 로 모든 업체 규모에서 공시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상대적으로 23.1%, : 76.9%)

중소기업과 기타기관의 미공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배출부채 공시 관련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보완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건 로 가장 많았고 추가할당 할당취소 이월 및 차입 등 배출권거래제 절차 관련 세부사항 38.5%(100 ) , ･ ･
건 배출예상량 할당량 및 기준가격 등 부채산정에 관한 사항 건 장외거래 유형에 대한 회계28.8%(75 ), 23.8%(62 ), ･

처리 가이드라인 건 순으로 응답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 건 은 배출부채에 대한 이해도 5.8%(15 ) . (3.1%, 8 )

부족 및 미고려 등의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그림 배출부채 공시 여부 및 보완 필요 사항< -25>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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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운영 개선사항31

유상할당의 확대1.1. 

제 차 계획기간 년 유상할당 비중은 할당량의 에서 로 상향되었다 유상할당 대상업종과 관련하3 (’21~’25 ) 3% 10% . 여 

제 차 계획기간에는 개 업종 중 개 업종을 유상할당 대상업종으로 하였다 제 차 계획기간의 유상할당 대상업종은2 62 26 . 3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이상인 업종에 속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개 업종 중 개 0.002(0.2%) 69 41

업종이 유상할당 업종으로 결정되었다.

표 제 차 계획기간 유무상할당 업종< -1> 3Ⅴ

부문 업종
KSIC 

코드

무역

집약도

(A, %)

비용

발생도

(B, %)

A×B

(%)

전부 무상 

여부

전환

전기업 351 - 23.73 -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 - 0.36 -

증기 냉 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353 - 53.14 -

산업

석탄 광업 051 97.45 10.40 10.135 ○

토사석 광업 071 13.06 0.03 0.004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 26.52 0.06 0.016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 56.76 0.42 0.241 ○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105 12.17 0.14 0.017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06 17.52 1.57 0.276 ○

기타 식품 제조업 107 25.01 0.15 0.039

알코올 음료 제조업 111 24.22 0.18 0.044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2 10.23 0.13 0.013

담배 제조업 120 40.80 0.09 0.038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131 80.58 0.28 0.226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 - 0.07 -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9 67.99 0.05 0.035

나무제품 제조업 162 27.95 0.46 0.129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 48.15 4.65 2.237 ○

석유 정제품 제조업 192 56.00 3.15 1.766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1 60.30 5.90 3.556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 70.50 1.27 0.896 ○

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 ･ 203 37.61 0.62 0.232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 54.88 0.05 0.026

화학섬유 제조업 205 38.34 3.61 1.383 ○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 56.49 0.39 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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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업종
KSIC 

코드

무역

집약도

(A, %)

비용

발생도

(B, %)

A×B

(%)

전부 무상 

여부

의약품 제조업 212 43.07 0.02 0.008

고무제품 제조업 221 49.37 0.37 0.184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 29.42 0.09 0.027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31 38.33 1.56 0.598 ○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 53.99 0.54 0.293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외 제품 제조업, , 233 2.01 11.88 0.239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 47.98 0.08 0.037

차 철강 제조업1 241 40.65 12.20 4.959 ○

차 비철금속 제조업1 242 51.89 2.79 1.448 ○

금속 주조업 243 26.11 0.43 0.113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1 37.34 0.02 0.008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59 31.63 0.06 0.020

반도체 제조업 261 96.48 0.44 0.425 ○

전자 부품 제조업 262 68.36 0.71 0.485 ○

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273 134.77 0.68 0.912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공급 제어 장치 제조업, ･ ･ 281 49.11 0.02 0.01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 54.28 0.47 0.256 ○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 37.92 0.23 0.089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 63.73 0.02 0.011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64.89 0.01 0.006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1 58.52 0.25 0.148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303 34.25 0.13 0.043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 80.34 0.31 0.246 ○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313 76.67 0.04 0.029

건물 건설업 411 - 0.01 -

전기 통신업 612 - 0.48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 - 0.06 -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631 - 0.04 -

건물

종합 소매업 471 - 0.31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 - 0.09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 - 0.29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 - 0.01 -

고등 교육기관* 853 - 31.71 - ○

병원* 861 - 0.04 -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 - 0.16 -

수송

철도 운송업* 491 - 67.90 - ○

육상 여객 운송업* 492 - 0.37 - ○

도로 화물 운송업 493 - 0.12 -

해상 운송업* 501 - 0.09 -
○

해상여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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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종 해상 운송업의 경우 여객 운송업 은 특례에 따른 전부 무상할당 대상 * ( )

제 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대상 부문 업종 분류 에 포함되지 않은 자발적 참여업체 또는 신규진입업체가 있는 경우 전부 무상할당 업종 여부는 시 ‘ 3 ’ , ※ ･
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산정 후 할당 대상업체 지정 시 고시19 1 `

 ※ 무역집약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출액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매출액 해당 업종의( + ) ÷ ( +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

생산비용발생도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 * ( × ) ÷ ※ 
산액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 적용 확대1.2. 

배출권의 할당방식은 과거 배출량을 기반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배출량기준 적용방식 과 배출량 원단위를 (GF)

고려하여 할당하는 배출효율기준 방식 으로 구분하고 있다 배출량 기준 적용방식의 경우 감축효과 인정이 어(BM) . 

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나 배출효율기준 방식의 경우 감축효과 인정이 용이하고 감축효과를 지속적으로 인, 

정 가능하여 할당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제 차 계획기간의 방식 할당은 전체 배출량의 정도 수준이. 2 BM 52% 

었으나 제 차 계획기간에는 까지 증가하였다3 64% .

또한 제 차 계획기간에는 신규 적용대상 업종 철강 석유화학 건물 제지 목재 에 한하여 배출효율이 낮은 3 BM ( , , , , ) , 

사업장 공정 시설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배출량 기준 방식을 활용하는 산정방식을 적용가능하게 하였다, , .

계획기간 별로 대상 업종은 다음 표 와 같다BM < -2> .Ⅴ

표 계획기간 별 대상 업종< -2> BM Ⅴ

제 차 계획기간 년1 (’15~’17 ) 제 차 계획기간 년2 (’18~’20 ) 제 차 계획기간 년3 (’21~’25 )

정유 시멘트 항공, , 

정유 시멘트 항공 , , 

지역냉난방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 , , 

폐기물

정유 시멘트 항공 지역냉난방, , ,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폐기물, , 

철강 석유화학 건물 제지 목재+ , , , , 

부문 업종
KSIC 

코드

무역

집약도

(A, %)

비용

발생도

(B, %)

A×B

(%)

전부 무상 

여부

항공 여객 운송업 511 - 0.55 -

폐기물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370 - 2.45 - ○

폐기물 처리업 382 9.38 21.35 2.002 ○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383 47.12 0.26 0.124

공공 기타･ 수도업 360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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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이월 차입 기준1.3. ‧

배출권 이월 기준1.3.1. 

법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배출권을 해당 계획기간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28 1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이 가능하다. 

제 차 계획기간과 제 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대상업체의 순매도량을 기준으로 하여 이월을 허용하였으며 제 차 2 3 , 3

계획기간 할당계획에서는 할당대상업체 외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이월을 허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표 < -3> Ⅴ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이월 승인기준

구분 제 차 계획기간 년2 (’18~’20 ) 차 계획기간 년3 (’21~’25 )

차 이행연도1

→

차 이행연도2

년’18

→

년’19

해당 업체의 차 이행연도 1

순매도량의 배만큼만 이월3

년’21

→

년’22
해당 업체의 차 차 1 /2

이행연도 배출권 과 (KAU)

상쇄배출권 순매도량의 (KCU) 

배만큼만 이월2
차 이행연도2

→

차 이행연도3

년’19

→

년’20

해당 업체의 차 이행연도 1

순매도량의 배만큼만 이월2

년’22

→

년’23

차 이행연도3

→

차 이행연도4 -

년’23

→

년’24
해당 업체의 차 차 3 /4

이행연도 배출권 과 (KAU)

상쇄배출권 순매도량 (KCU) 

만큼만 이월
차 이행연도4

→

차 이행연도5

년’24

→

년’25

계획기간

마지막 이행연도

→

다음 계획기간 

차 이행연도1

년’20

→

년’21

해당 업체의 제 차 계획기간 2

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의 연평균 

순매도량만큼만 이월

년’25

→

년’26

해당 업체의 제 차 계획기간 3

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의 연평균 

순매도량만큼만 이월

순매도량 배출권 및 상쇄배출권 에 대한 해당 업체의 이행연도 내 매도량 매수량( ) (KAU) (KCU) ‘ - ’※ 

차 계획기간 차 이행연도에 한하여 계획확정 이전의 매수량 거래 유상할당 은 이월 가능 순매도량 계산 시 계획 확정 이전의 매수량은 산정에서     - 2 1 ( + ) , 
제외

※ 연평균 순매도량 배출권 및 상쇄배출권 에 대한 해당 업체의 계획기간 중 매도량 매수량 해당업체가 적용받은 계획기간의 이행연도 수( ) (KAU) (KCU) ‘( - ) / ’

※ 제 차 계획기간부터 배출권 거래 제출 후 잔여량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당대상업체당 총 미만의 는 위 기준과 무관하게 3 100 tCO2-eq KAU KCU‧ ‧
이월 신청 시 승인 허용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 차 계획기간 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단계 계획 변경 월 및 제 차 계획기간 년 국가 2 (2018~2020 ) 2 (’19.6 ) 3 (2021~2025 ) 
배출권 할당계획 월(’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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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할< -4> Ⅴ 당대상업체 외 배출권 보유자 이월 승인 기준 대한 이월 승인기준

구분 계획기간 내 이월 계획기간 간 이월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

자기거래( )

총 200,000 tCO2 에 해당하는 각 차별 eq

이행연도 배출권 과 상쇄배출권(KAU) (KCU)

총 200,000 tCO2 에 해당하는 차 eq 5

이행연도 배출권 과 (KAU25)

상쇄배출권(KCU25)

개인

위탁거래( )

총 1,000 tCO2 에 해당하는 각 차별 eq

이행연도 배출권 과 상쇄배출권(KAU) (KCU)

총 1,000 tCO2 에 해당하는 차 이행연도 eq 5

배출권 과 상쇄배출권(KAU25) (KCU25)

시장조성자

자기거래 외( )
별도 신청 없이 보유분 전부 이월 승인

별도 신청 없이 보유분 전부 이월 승인

필요 시 회수 처리※ 

할당대상업체 외 배출권 보유자에 대한 보유한도 및 이월 승인 기준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 차 계획기간 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월3 (2021~2025 ) (’20.9 )※ 

배출권 차입 기준1.3.2. 

법 제 조 제 항 및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할당대상업체는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이 부족한 경우 계획28 2 45 1

기간의 다음 이행연도 할당배출권의 일부를 차입 가능하다 차입 기준은 제 차 계획기간과 제 차 계획기간이 동일하며. 2 3 , 

이행연도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의 일정 비율에 따라 배출권 차입을 허용하고 있다.

표 < -5> Ⅴ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차입 승인기준

구분 제 차 및 제 차 계획기간2 3

차 이행연도1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해야하는 배출권 수량의 이내15% 

중간 이행연도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해야하는 배출권 수량에

직전 이행연도의 차입 한도 직전 이행연도 차입비율 의 비율을 곱한 수량 이내 { - ( × 0.5)}

마지막 이행연도 차입불가

차입으로 인해 배출권 추가할당량이 감소하거나 할당취소량이 증가하는 등 할당대상업체의 유불 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입 결과와 상관※  
없이 배출권 추가할당량 및 할당취소량은 당초 할당량을 기준으로 산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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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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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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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연

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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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대
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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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위

백
만

 원
(

)
：

배출
권

구분
시장

 구
분

제
차 

계획
기간

 분
기별

 거
래대

금
2

연도
별 

거래
대금

합계
비중

'18
 Q

1*
'18

 Q
2*

'18
 Q

3*
'18

 Q
4

'19
 Q

1
'19

 Q
2

'19
 Q

3
'19

 Q
4

'20
 Q

1
'20

 Q
2

'20
 Q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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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1
 Q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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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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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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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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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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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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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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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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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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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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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5 

63
,34

5 
4,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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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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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 
39

,57
1 

57
,47

6 
20

,58
2 

31
,64

7 
10

2,3
42

 
66

,75
2 

30
,40

1 
31

,66
8 

1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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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3

2 
14

7 
16

,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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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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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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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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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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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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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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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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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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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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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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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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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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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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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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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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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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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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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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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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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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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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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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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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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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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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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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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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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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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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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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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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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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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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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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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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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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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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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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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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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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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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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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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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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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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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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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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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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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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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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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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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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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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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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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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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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4

0 
2,2

42
 

19
,6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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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74

 
48

,37
9 

82
,58

9 
82

,14
6 

49
,35

8 
82

,40
9 

94
,17

3 
16

,78
4 

45
5,8

38
 

9.6
%

소계
4,1

46
 

26
,73

0 
2,5

75
 

23
,03

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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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0 

10
6,5

67
 

15
,1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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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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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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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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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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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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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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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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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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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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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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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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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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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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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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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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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

9
-

-
-

80
0 

28
2 

1,1
17

 
7,5

92
 

3,9
05

 
5,1

66
 

1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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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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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 

KA
U1

9
-

-
-

23
,35

0 
24

,57
6 

27
,31

2 
28

,79
9 

36
,13

5 
39

,19
3 

34
,17

5 
26

,36
0 

-
-

-
-

-
-

-
23

,35
0 

30
,80

0 
33

,08
9 

-
32

,10
4 

KA
U2

0
-

-
-

22
,45

0 
-

27
,05

0 
28

,05
5 

32
,11

3 
39

,11
5 

35
,80

1 
24

,05
1 

24
,96

4 
20

,48
2 

17
,43

5 
20

,72
4 

-
-

-
22

,45
0 

27
,80

2 
27

,12
9 

18
,22

7 
22

,04
4 

KC
U

KC
U1

5
-

-
-

-
-

-
-

-
-

-
-

-
-

-
-

10
,88

9 
17

,74
5 

-
-

-
-

-
15

,59
2 

KC
U1

6
-

-
-

-
-

-
-

-
-

-
-

-
-

-
-

-
17

,77
1 

20
,62

2 
-

-
-

-
19

,64
4 

KO
C

KO
C

21
,65

0 
20

,61
8 

22
,08

2 
21

,63
1 

25
,48

8 
22

,06
4 

27
,20

9 
23

,74
1 

39
,81

6 
23

,83
3 

30
,42

8 
24

,59
8 

26
,00

0 
19

,05
8 

12
,64

3 
10

,96
2 

16
,90

3 
20

,58
5 

21
,16

0 
25

,04
9 

27
,17

6 
17

,21
8 

19
,8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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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출

권
별

 거
래

대
금

3
.6

. 
단

위
백

만
 원

(
)

：

배출
권구

분
분

기
별

 거
래대

금
연

도
별

 거
래대

금
합

계
비

중
'18

 Q
1

'18
 Q

2
'18

 Q
3

'18
 Q

4
'19

 Q
1

'19
 Q

2
'19

 Q
3

'19
 Q

4
'20

 Q
1

'20
 Q

2
'20

 Q
3

'20
 Q

4
'21

 Q
1

'21
 Q

2
'21

 Q
3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20

년
'21

KA
U

KA
U1

5
-

-
-

-
-

-
-

-
-

-
-

-
-

-
-

3,9
67

 
26

,80
3 

-
-

-
-

-
30

,77
0 

0.6
%

KA
U1

6
-

-
-

-
-

-
-

-
-

-
-

-
-

-
-

-
34

,20
9 

24
2,5

48
 

-
-

-
-

27
6,7

57
 

5.8
%

KA
U1

7
21

8,1
52

 
42

7,6
75

 
12

,09
9 

-
-

-
-

-
-

-
-

-
-

-
-

-
9,8

60
 

20
3,7

10
 

65
7,9

26
 

-
-

-
87

1,4
95
 

18
.4%

KA
U1

8
14

2,1
21

 
76

,79
3 

39
,13

3 
50

,76
0 

74
,28

7 
22

4,7
85

 
23

4,9
02

 
-

-
-

-
-

-
-

-
-

-
-

30
8,8

08
 

53
3,9

74
 

-
-

84
2,7

81
 

17
.8%

KA
U1

9
-

-
-

18
,68

0 
6,9

30
 

30
,49

4 
21

8,6
54

 
14

1,1
17

 
20

2,4
83

 
42

2,3
55

 
17

6,1
40

 
-

-
-

-
-

-
-

18
,68

0 
39

7,1
96

 
80

0,9
78

 
- 

1,2
16

,85
4 

25
.7%

KA
U2

0
-

-
-

8,9
80

 
- 

12
,71

4 
23

,87
9 

1,0
28

 
58

,34
0 

61
,39

3 
13

0,2
79

 
18

5,4
04

 
10

8,3
85

 
30

3,8
60

 
15

,59
4 

-
-

-
8,9

80
 

37
,62

0 
43

5,4
16

 
42

7,8
39

 
90

9,8
55

 
19

.2%

KC
U

KC
U1

5
-

-
-

-
-

-
-

-
-

-
-

-
-

-
-

10
,02

6 
35

,69
1 

-
-

-
-

-
45

,71
7 

1.0
%

KC
U1

6
-

-
-

-
-

-
-

-
-

-
-

-
-

-
-

- 
2,9

97
 

6,6
67

 
-

-
-

-
9,6

63
 

0.2
%

KO
C

KO
C

4,1
46

 
26

,73
0 

2,5
75

 
23

,03
7 

34
,56

8 
20

,94
7 

40
,75

4 
18

,07
1 

18
,11

5 
16

,15
4 

17
,11

5 
50

,69
1 

79
 

13
,23

1 
3,6

02
 

48
,37

9 
94

,58
6 

97
,34

4 
56

,48
8 

11
4,3

40
 

10
2,0

75
 

16
,91

2 
53

0,1
23

 
11

.2%

이
행

연
도

 
년

 배
출

권
별

 거
래

량
3
.7

. 
2
0
2
0

배
출

권

구
분

거
래

구
분

분
기

별
 거

래
량

연
도

별
 거

래
량

합
계

비
중

'18
 Q

4
'19

 Q
1

'19
 Q

2
'19

 Q
3

'19
 Q

4
'20

 Q
1

'20
 Q

2
'20

 Q
3

'20
 Q

4
'21

 Q
1

'21
 Q

2
'21

 Q
3

년
'18

년
'19

년
'20

년
'21

KA
U

20

경
쟁

-
-

-
-

2 
39

 
11

6 
1,

01
5 

1,
27

9 
1,

67
9 

6,
89

9 
67

9 
- 

2 
2,

45
0 

9,
25

8 
11

,7
10

 
22

.7
%

협
의

-
-

-
1 

30
 

16
2 

60
 

73
2 

67
5 

35
 

57
0 

-
-

31
 

1,
62

9 
60

5 
2,

26
5 

4.
4%

경
매

-
-

-
-

-
-

-
1,

08
4 

1,
83

8 
27

1 
31

 
-

-
-

2,
92

1 
30

2 
3,

22
3 

6.
2%

장
외

40
0 

-
47

0 
85

0 
- 

1,
29

0 
1,

53
9 

2,
58

6 
3,

63
5 

3,
30

7 
9,

92
8 

73
 

40
0 

1,
32

0 
9,

05
0 

13
,3

08
 

24
,0

78
 

46
.6

%

소
계

40
0 

-
47

0 
85

1 
32

 
1,

49
1 

1,
71

5 
5,

41
7 

7,
42

7 
5,

29
2 

17
,4

28
 

75
2 

40
0 

1,
35

3 
16

,0
50

 
23

,4
72

 
41

,2
75

 
79

.9
%

KO
C

경
쟁

82
 

27
 

3 
10

1 
20

 
83

 
50

 
-

57
 

-
-

6 
82

 
15

1 
19

0 
6 

42
9 

0.
8%

협
의

60
 

66
5 

39
 

32
6 

-
15

 
15

 
-

-
-

-
-

60
 

1,
03

0 
30

 
- 

1,
12

0 
2.

2%

장
외

92
3 

66
4 

90
8 

1,
07

0 
74

1 
35

7 
61

3 
56

2 
2,

00
4 

3 
69

4 
27

9 
92

3 
3,

38
3 

3,
53

6 
97

6 
8,

81
9 

17
.1

%

소
계

1,
06

5 
1,

35
6 

94
9 

1,
49

8 
76

1 
45

5 
67

8 
56

2 
2,

06
1 

3 
69

4 
28

5 
1,

06
5 

4,
56

5 
3,

75
6 

98
2 

10
,3

68
 

20
.1

%

전
체

배
출

권

경
쟁

82
 

27
 

3 
10

1 
22

 
12

2 
16

6 
1,

01
5 

1,
33

6 
1,

67
9 

6,
89

9 
68

5 
82

 
15

3 
2,

64
0 

9,
26

4 
12

,1
38

 
23

.5
%

협
의

60
 

66
5 

39
 

32
8 

30
 

17
7 

75
 

73
2 

67
5 

35
 

57
0 

-
60

 
1,

06
1 

1,
65

9 
60

5 
3,

38
5 

6.
6%

경
매

-
-

-
-

-
-

-
1,

08
4 

1,
83

8 
27

1 
31

 
-

-
-

2,
92

1 
30

2 
3,

22
3 

6.
2%

장
외

1,
32

3 
66

4 
1,

37
8 

1,
92

0 
74

1 
1,

64
7 

2,
15

2 
3,

14
8 

5,
63

9 
3,

31
0 

10
,6

22
 

35
2 

1,
32

3 
4,

70
3 

12
,5

86
 

14
,2

84
 

32
,8

97
 

63
.7

%

합
계

1,
46

5 
1,

35
6 

1,
41

9 
2,

34
9 

79
3 

1,
94

6 
2,

39
3 

5,
97

9 
9,

48
8 

5,
29

5 
18

,1
22

 
1,

03
7 

1,
46

5 
5,

91
8 

19
,8

06
 

24
,4

55
 

51
,6

43
 

10
0.

0%

단
위

천
 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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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

연
도

 
년

 배
출

권
별

 거
래

건
수

3
.8

. 
2
0
2
0

배
출

권

구
분

거
래

구
분

분
기

별
 거

래
건

수
연

도
별

 거
래

건
수

합
계

비
중

'18
 Q

4
'19

 Q
1

'19
 Q

2
'19

 Q
3

'19
 Q

4
'20

 Q
1

'20
 Q

2
'20

 Q
3

'20
 Q

4
'21

 Q
1

'21
 Q

2
'21

 Q
3

년
'18

년
'19

년
'20

년
'21

KA
U

20

경
쟁

-
-

-
-
 

1
 

2
 

29
 

54
1
 

54
2
 

1,
05

5
 

3,
36

0
 

34
7
 

-
 

1
 

1,
11

4
 

4,
76

2
 

5,
87

7
 

93
.0

%

협
의

-
-

-
1
 

1
 

3
 

1
 

5
 

5
 

4
 

19
 

-
-

2
 

14
 

23
 

39
 

0.
6%

경
매

-
-

-
-

-
-

-
15

 
19

 
5
 

2
 

-
-

-
 

34
 

7
 

41
 

0.
6%

장
외

2
 

-
2
 

2
 

-
 

4
 

4
 

11
 

13
 

19
 

60
 

4
 

2
 

4
 

32
 

83
 

12
1
 

1.
9%

소
계

2
 

-
2
 

3
 

2
 

9
 

34
 

57
2
 

57
9
 

1,
08

3
 

3,
44

1
 

35
1
 

2
 

7
 

1,
19

4
 

4,
87

5
 

6,
07

8
 

96
.2

%

KO
C

경
쟁

14
 

3
 

1
 

30
 

3
 

15
 

5
 

-
5
 

-
-

6
 

14
 

37
 

25
 

6
82

 
1.

3%

협
의

1
 

1
 

2
 

5
 

-
 

1
 

1
 

-
-

-
-

-
 

1
 

8
 

2
 

-
11

 
0.

2%

장
외

8
 

3
 

7
 

9
 

10
 

1
 

3
 

19
 

53
 

1
 

18
 

15
 

8
 

29
 

76
 

34
 

14
7
 

2.
3%

소
계

23
 

7
 

10
 

44
 

13
 

17
 

9
 

19
 

58
 

1
 

18
 

21
 

23
 

74
 

10
3
 

40
 

24
0
 

3.
8%

전
체

배
출

권

경
쟁

14
 

3
 

1
 

30
 

4
 

17
 

34
 

54
1
 

54
7
 

1,
05

5
 

3,
36

0
 

35
3
 

14
 

38
 

1,
13

9
 

4,
76

8
 

5,
95

9
 

94
.3

%

협
의

1
 

1
 

2
 

6
 

1
 

4
 

2
 

5
 

5
 

4
 

19
 

-
1
 

10
 

16
 

23
 

50
 

0.
8%

경
매

-
-

-
-

-
-

-
15

 
19

 
5
 

2
 

-
-

-
34

 
7
 

41
 

0.
6%

장
외

10
 

3
 

9
 

11
 

10
 

5
 

7
 

30
 

66
 

20
 

78
 

19
 

10
 

33
 

10
8
 

11
7
 

26
8
 

4.
2%

합
계

25
 

7
 

12
 

47
 

15
 

26
 

43
 

59
1
 

63
7
 

1,
08

4
 

3,
45

9
 

37
2
 

25
 

81
 

1,
29

7
 

4,
91

5
 

6,
31

8
 

10
0.

0%

단
위

천
 톤

(
)

：

이
행

연
도

 
년

 배
출

권
별

 건
당

 평
균

 거
래

량
3
.9

. 
2
0
2
0

배
출

권

구
분

거
래

구
분

분
기

별
 거

래
량

연
도

별
 거

래
량

평
균

'18
 Q

4
'19

 Q
1

'19
 Q

2
'19

 Q
3

'19
 Q

4
'20

 Q
1

'20
 Q

2
'20

 Q
3

'20
 Q

4
'21

 Q
1

'21
 Q

2
'21

 Q
3

년
'18

년
'19

년
'20

년
'21

KA
U

20

경
쟁

-
-

-
-

2,
00

0
 

19
,6

75
 

3,
99

5
 

1,
87

7
 

2,
36

0
 

1,
59

2
 

2,
05

3
 

1,
95

7
 

-
　

2,
00

0
 

2,
19

9
 

1,
94

4
 

1,
99

2
 

협
의

-
-

-
1,

13
9
 

30
,0

00
 

54
,0

50
 

60
,0

00
 

14
6,

40
0
 

13
5,

00
0
 

8,
62

5
 

30
,0

12
 

-
-

15
,5

70
 

11
6,

36
8
 

26
,2

93
 

58
,0

77
 

경
매

-
-

-
-

-
-

　
72

,2
33

 
96

,7
11

 
54

,2
00

 
15

,4
50

 
-

-
-
　

85
,9

12
 

43
,1

29
 

78
,6

07
 

장
외

20
0,

00
0
 

-
23

5,
00

0
 

42
5,

00
0
 

-
　

32
2,

50
0
 

38
4,

75
0
 

23
5,

07
3
 

27
9,

61
5
 

17
4,

05
3
 

16
5,

46
2
 

18
,3

36
 

20
0,

00
0
 

33
0,

00
0
 

28
2,

80
6
 

16
0,

33
8
 

19
8,

99
1
 

소
계

20
0,

00
0
 

-
23

5,
00

0
 

28
3,

71
3
 

16
,0

00
 

16
5,

72
2
 

50
,4

37
 

9,
47

0
 

12
,8

27
 

4,
88

6
 

5,
06

5
 

2,
14

4
 

20
0,

00
0
 

19
3,

30
6
 

13
,4

42
 

4,
81

5
 

6,
79

1
 

KO
C

경
쟁

5,
82

8
 

9,
13

1
 

2,
76

1
 

3,
37

0
 

6,
66

7
 

5,
53

6
 

10
,0

00
 

-
11

,4
00

 
-

-
1,

00
0
 

5,
82

8
 

4,
08

8
 

7,
60

1
 

1,
00

0
 

5,
23

0
 

협
의

60
,0

00
 

66
4,

75
4
 

19
,4

71
 

65
,2

82
 

-
　

15
,3

04
 

14
,6

92
 

-
-

-
-

-
60

,0
00

 
12

8,
76

3
 

14
,9

98
 

-
10

1,
82

7
 

장
외

11
5,

43
0
 

22
1,

37
2
 

12
9,

67
2
 

11
8,

92
2
 

74
,1

16
 

35
6,

62
1
 

20
4,

36
3
 

29
,6

04
 

37
,8

08
 

3,
02

1
 

38
,5

70
 

18
,5

96
 

11
5,

43
0
 

11
6,

66
5
 

46
,5

26
 

28
,7

12
 

59
,9

93
 

소
계

46
,3

06
 

19
3,

75
2
 

94
,9

41
 

34
,0

41
 

58
,5

51
 

26
,7

62
 

75
,3

09
 

29
,6

04
 

35
,5

31
 

3,
02

1
 

38
,5

70
 

13
,5

68
 

46
,3

06
 

61
,6

84
 

36
,4

66
 

24
,5

55
 

43
,2

00
 

전
체

배
출

권

경
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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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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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76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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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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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7,
19

9
 

4,
8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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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4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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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05

3
 

1,
94

1
 

5,
82

8
 

4,
03

3
 

2,
31

8
 

1,
94

3
 

2,
03

7
 

협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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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0
 

66
4,

75
4
 

19
,4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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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2
 

30
,0

00
 

44
,3

63
 

37
,3

46
 

14
6,

40
0
 

13
5,

00
0
 

8,
62

5
 

30
,0

12
 

-
60

,0
00

 
10

6,
12

4
 

10
3,

69
7
 

26
,2

93
 

67
,7

02
 

경
매

-
-

-
-

-
-

-
72

,2
33

 
9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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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0

 
15

,4
50

 
-

-
-

8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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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

29
 

78
,6

07
 

장
외

13
2,

34
4
 

22
1,

37
2
 

15
3,

07
9
 

17
4,

57
2
 

74
,1

16
 

32
9,

32
4
 

30
7,

44
1
 

10
4,

94
3
 

85
,4

36
 

16
5,

50
1
 

13
6,

17
9
 

18
,5

41
 

13
2,

34
4
 

14
2,

52
4
 

11
6,

53
5
 

12
2,

08
8
 

12
2,

74
9
 

합
계

58
,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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