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공정의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혹은 온실가스 배출 효율



+ + + +



CBAM과 관련된 제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목록화하는 단계



부문
CN 코드

(CN code)
품목 (Goods)

품목군
(Aggregated Goods Category)

온실가스 종류
(Greenhouse gas)

시멘트

2507 00 80 기타 고령 토질의 점토 소성 점토

CO₂

2523 10 00 시멘트 클링커 시멘트 클링커

2523 21 00 백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시멘트2523 29 00 기타 포틀랜드 시멘트

2523 90 00 기타 수경성 시멘트

2523 30 00 알루미나 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

전기 2716 00 00 전기 에너지 전기 CO₂

비료

2808 00 00 질산과 황질산 질산

CO₂, N₂O3102 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요소

2814 무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암모니아

철강

2601 12 00 응결한 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광 제외) 소결광

CO₂7201
선철과 스피그라이즌(피그, 블록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
선철

7207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조강

알루
미늄

7601 알루미늄의 괴 알루미늄괴

CO₂, PFC

7603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알루미늄 제품7609 00 00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
(예: 커플링, 엘보, 슬리브)

7613 00 00 알루미늄제의 용기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에 한한다)

화학
물질

2804 10 00 수소 수소 CO₂



알루미늄 제품의 고유내재배출량 산정

방법에 따라 배출량을 결정

해당상품의 CN코드를기준으로배출량을결정







용어 정의 예시

사업장 사업이 수행되는 지리적 장소 123-45번지

시설군
(Installation)

CBAM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 내
배출시설(≒배출원)의 집합

※ 제품과 관련되지 않은 배출시설(건물 등) 제외

일관제철공정
(소결, 고로 등)

생산공정
(Production 

process)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화학적 또는 물리적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배출시설과 물질 및
에너지의 투입, 산출 흐름, 그리고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정짓는 가정의 시스템 경계
※ 1개의 생산공정은 일반적으로 1개의 품목군과

매칭

조강 생산공정

생산 경로
(Production 

route)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특정 기술 옵션을 말함

※ 품목군 내 품목(CN코드)의 생산공정을
생산경로

‘조강’
품목군의
품목별

생산공정

배출원
(Emission 
source)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되는 설비
단일 온실가스 배출시설을 의미함.

온실가스 배출 유량, 농도, 압력 등을 분석하여
배출량을 연속 측정할 수 있는 지점

보일러, 로(爐), 
반응기(reactor)

소스 스트림
(Source stream)

시설군 내에 유입되거나 유출되며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물질의 흐름

※ 연료, 공정투입물, 공정산출물을 모두 포함
LNG, 경유

사무동

: CBAM에서 고려하지 않는 온실가스 배출활동을 포함한 경계

소각시설 이송차량 후생시설

…

CBAM에서 고려하는 온실가스 배출활동 수행하는 경계 100tCO2e

배출원 배출원 배출원

CBAM 보고 의무 존재 90tCO2e

배출원 배출원 배출원

보고의무없으나,시설군배출량의완전성을위해포함권장10tCO2e





+ + + +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론을 결정하는 단계



• 내재배출량 산정방법은 전환기간 이행규정 제4~5조에 제시







• 계산기반 방법과 측정기반 방법 2가지로 분류됨

• (참고) 탈황, 탈질, 플레어링 등 연도가스 처리 장치의 경우 연소시설 부대시설의 배출량을 따름

• (참고) 알루미늄 1차 제련공정에서 발생하는 PFC는 측정 기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본 절 4.2. 과불화탄소(PFC)

배출량을 따름

• (참고) 시멘트 클링커를 생산하는 시설군에서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배출계수는 시멘트 클링커 생산시설의 분진에 따른

공정배출을 따름

• (참고) 질산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는 측정기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함



• 산화계수는 일반적으로 실험 분석값을 사용하나, 모니터링 간소화를 위하여 보수적으로 1을 적용가능

• 연료 배출계수는 기본값 또는 직접 모니터링한 값을 사용할 수 있음

• 배출계수를 연료의 탄소함량 및 순발열량 분석을 통해 결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이산화탄소 변환계수는 3.664를 적용



• 연료의 활동자료를 열량(TJ) 단위로 모니터링하는 대신 연료소비량(t 또는 ㎥) 단위로 모니터링할 수 있음. 즉, 다음 식과 같이

순 발열량 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방법이 발열량 단위의 활동자료보다 더 정확하다고 간주되어야 함

• 연료 소비량 기반 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생산공정의 에너지효율을 일관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발열량을

별도로 보고할 것이 권고함



• 물질의 활동자료는 공정에 투입되는 물질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방법 A) 공정에서 산출되는 물질을 기준으로 계산(방법

B)할 수 있음

• 탄산염을 제외한 모든 CO₂ 공정배출은 투입물 기준 방법(방법 A)을 사용

• 방법 B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탈황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정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임

• 혼합 물질에 바이오매스 함량이 있을 경우, 바이오매스에 대한 CO₂ 배출량을 0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물질수집법은 투입 물질별로 배출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공정이 있는 시설군(예. 일관제철소)의 직접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

• 표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물질이라도 연료로 활용되는 양과 공정 투입물로 활용되는 양을 구분하여 각각

모니터링 해야하나, 물질수지법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생산공정의 시스템경계를 기준으로 물질의 흐름을 통해 탄소의

유출입을 비교하여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법

• 표준 방법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충족하는 바이오매스 함량에 대해서는 CO₂ 배출량을 0으로 간주할 수 있음



• N₂O 배출량은 반드시 측정 기반 방법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CO₂ 배출량은 계산 기반 방법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경우만 측정 기반 방법을 사용

• 측정 기반 방법으로 CO₂ 배출량을 결정하는 경우, 동일한 배출원 및 소스스트림에 대해 계산 기반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온실가스별 연간 배출량과 비교하여 확증

• 일산화탄소(CO) 배출량은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의 몰비(3.664)를 적용하여 보수적으로 모두 CO₂배출량으로 환산

• 보고기간 총 배출량은 시간당 온실가스 농도와 연도가스 유량 측정값을 곱하여 산정

• 시설군 내 배출원이 여러 개일 경우, 각 배출원별로 측정한 배출량을 합산

• 가능한 모든 측정지점 값의 평균으로 시간당 평균값을 계산하며, 측정은 후속 공정 이전 지점에서 이루어져야함

• 추가적인 모니터링 비용을 들이지 않고, 1시간보다 더 짧은 주기로 측정이 가능한 경우 해당 값을 사용

• 측정 데이터의 불확도 기준은 계산 기반 방법의 활동자료 결정 방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전체 불확도 기간 동안 최소

불확도 수준은 7.5%여야 하며, 배출규모가 미미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불확도 수준 10%가 허용될 수 있음. 보고 기간

동안 100,000tCO2e 이상의 화석연료를 통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배출원에 대해서는 최소 2,5%의 불확도 수준이 권장









• (참고) 시설군의 배출량을 각 생산공정에 할당하기 위해서는 시설군 수준의 배출량을 결정하는 단계에 비해 투입물, 산출물,

에너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매개변수가 요구됨. 생산공정 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한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① 각 생산공정별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보조계량기가 부족한 경우 ② 개별 배출시설(예. 보일러,

킬른 등)이 두 개 이상의 생산공정에 기여하는 경우 ③ 하나의 생산공정에서 서로 다른 품목군이 동시 생산되는 경우)에 대한

대응 전략이 각각 명시되어 있어 이를 참고하여 시설군의 배출량을 생산공정에 할당하는 것이 중요함



𝐴𝑡𝑡𝑟𝐸𝑚𝐷𝑖𝑟

= 𝐷𝑖𝑟𝐸𝑚 + 𝐸𝑚𝐻,𝑖𝑚𝑝 − 𝐸𝑚𝐻,𝑒𝑥𝑝 +𝑊𝐺𝑐𝑜𝑟𝑟,𝑖𝑚𝑝

−𝑊𝐺𝑐𝑜𝑟𝑟,𝑒𝑥𝑝 − 𝐸𝑚𝑒𝑙,𝑝𝑟𝑜𝑑

• 최종적으로 생산공정의 직접기여배출량은 생산공정의 연료연소, 공정반응 등으로 인한 직접배출량과 열 이동, 폐가스 이동,

전력 생산량을 각각 차감한 순 배출량으로 계산



• 수입 제품에 내재된 총 배출량(tCO₂e)을 의미하며, 제품 고유내재배출량에 제품생산량을 곱하여 계산함
• 직접내재배출량은 제품 직접고유내재배출량에 제품 생산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간접내재배출량은 제품

간접고유내재배출량에 제품생산량을 곱하여 산정함
• EU집행위가 제공하는 Excel 기반 보고 템플릿에서 직접내재배출량은 EmbEm (direct), 간접배출량은

EmbEm (indirect), 직접과 간접을 합한 총 내재배출량은 EmbEm (total)로 표기됨

• 제품 생산 단계에서 유발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 생산량으로 나눈 것으로 제품 1톤당 tCO₂e
배출량으로 표기함.

• 내재배출량이 0이 아닌 단순 또는 복합 재화를 의미하며, 복합 재화의 내재배출량 계산을 위한
시스템 경계내에 있는 것

• 가공을 거친 원료가 무조건 전구물질이 되는 것은 아니며, CBAM에서 규정한 물질만 전구물질에 해당
• 전구물질은 CBAM 대상 제품중 하나로 생산과정에서 연료, 원료, 전력 등 사용에 따라 직접 및

간접배출이 발생



내재배출량이 “0”여부로 구분



+ + + +



구분 원문명 적용 및 활용 기간 주요 내용 날짜

(법 성격) 
CBAM 규정

CBAM regulatio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

CBAM 
전체기간(전환+확정)

• CBAM 전체기간의 적용 범위, 역할, 규칙
등을 설정

‘23.5.17

(시행령 성격)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CBAM Implementing Regulation 
for the transitional phase

CBAM 전환기간
• CBAM 전환기간의 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
‘23.8.17

구분 원문명 적용 및 활용 기간 주요 내용 날짜

EU 역내 수입업체용
가이던스

Guidance document on CBAM 
implementation for importers of goods 

into the EU

CBAM 전환기간

• EU에서 CBAM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이행을 위한
요구사항 설명

‘24.5.30

EU 역외 수출업체용
가이던스

Guidance document on CBAM 
implementation for installation 

operators outside the EU

• EU 외 부 에 서 CBAM 대 상 품 목 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이행을
위한 요구사항 설명

‘23.12.22

커뮤니케이션
템플릿

CBAM communication template for 
installations – Final Draft

• EU 역외 수출업자-역내 수입업자 간
정보 교류를 위한 엑셀 형식의 양식

‘24.6.7

전환기간 기본값 Default values transitional period
• CBAM 이 적 용 되 는 수 입 상 품 ( 전 기

제외)에 포함된 배출량 결정시 활용할 수
있는 기본값

’23.12.22

CBAM Q&A
Questions and Answer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전체기간(전환+확정
• CBAM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모음이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됨
‘24.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