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2023, Vol. 14, No. 4, pp. 481~489

DOI: https://doi.org/10.15531/KSCCR.2023.14.4.481

http://www.ekscc.re.kr

1. 연구배경 및 목적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

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내로 

억제하고 1.5°C를 넘지 않도록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통해 

합의하였다. 파리협정 체제 내에서는 2023년부터 5년 단

위로 국제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이 진행되며, 
이 중에는 국가의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온실가스 감축목

표의 달성 경과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UN, 

2015).
우리나라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2021년 12월에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727.6백만톤CO2eq 대비 40% 감축)를 

UNFCCC에 제출하였다. 최근 2023년 3월에는 「제1차 국

가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계획(정부안)」을 통해 2030년

까지 부문별 ․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제

시하고 부문별 감축목표를 일부 조정하였다(2050 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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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is a preliminary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destruction or removal efficiencies (DREs) related to process gases in the 
semiconductor and display industries. The study obtained data from workplaces that apply DREs, and confirmed the level of emission 
factors through data outlier treatment and calculating and comparing DREs for process gases. The study collected Tier 3 data for four 
types of greenhouse gases generated during semiconductor and display processes, including CF4, c-C4F8, CHF3 and SF6. We divided the 
data into three cases based on outlier treatment methods and calculated DREs for the semiconductor and display industries then analyzed 
the uncertainty of the results. All DRE values except for the Case I value of CF4 were larger than the default emission factors provided 
by the 2006 IPCC GL applied to the current national emission calculation. The uncertainty analysis of DREs for process gases showed 
that the study results had a smaller uncertainty range than the range provided by IPCC. Currently, the default emission factors provided 
by the 2006 IPCC GL applied to the national emission calculation in Korea may overestimat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domestic 
semiconductor and display industries, as they do not reflect the current technological level in Korea.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develop 
national DREs that reflects the domestic situation.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greenhouse gas 
inventories in the semiconductor and display industries for global stocktaking.

Key words: Electronics Industry, Semiconductor, Display, Greenhouse Gas, PFCs, HFCs, F-gas, DRE

†Corresponding author : ecjeon@sejong.ac.kr (209,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05006, Korea. Tel. +82-2-3408-4353)

ORCID 우지윤 0000-0002-9376-0206  
강성민 0000-0001-8628-8241

전의찬 0000-0003-2783-4550

Received: April 19, 2023 / Revised: May 22, 2023 / Accepted: August 16, 2023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5531/KSCCR.2023.14.4.481&domain=https://ekscc.re.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우지윤 ․ 강성민 ․ 전의찬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2023, Vol. 14, No. 4

482

2023).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부문은 

전환부문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것으로 제시되

어 있다. 그중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의 202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천만톤CO2eq로 반도체 수요의 증

가 및 기술발전에 따라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GIR, 2022).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도 앞

으로 진행될 국제 이행점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

스 인벤토리의 신뢰성을 향상과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별 

배출 특성 및 배출량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

기 위해 2021년 3월 민관합동 “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

립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MOTIE, 2021).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의 온실가스

는 전력 사용과 식각 및 증착 공정에서 불소계 온실가스

를 사용하여 발생된다. 그중 불소계 온실가스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국가인벤토리의 불소계 온실가스 

소비 항목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불소계 온실가스 

사용에 의한 공정배출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온실

가스 감축 전략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할 때 IPCC에서 제안한 Tier 2a, 2b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

며,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계수의 경우에도 주로 기본값

을 적용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매개변

수 중 가스부피분율(ai)과 가스저감효율(di)은 사업장의 

배출제어기술 자료가 있는 경우 사업장의 자료를 적용하

고 있으나, 사업장의 배출제어기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IPCC 기본값을 적용하고 있다(Bartos et al., 2006; MOE, 
2020, 2021). IPCC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해당 

국가의 값을 사용하는 것을 인벤토리 신뢰성을 높이는 방

법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사업장들만 사업장에서 개발한 값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의 실정을 반영하기 어

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다가올 국제적인 이행점검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인벤토리의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
를 위해 국가 배출계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적용되는 매개변수 중 감축계수(DRE, 
Destruction or Removal Efficiency)의 국가 계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의 불소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와 적용 배출계수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다

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산업계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는 「온실가스 ․ 에너지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
온실가스 ․ 에너지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해당 업

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는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명세서에는 관리업체의 총괄 정보 및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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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cedure for submitting Tier 3 factor reporting results for target management and emissions tra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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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출시설현황, 배출량 현황, 배출계수 산정 방법, 배출

계수,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기입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활동자료와 

배출계수를 활용한다. 배출계수는 IPCC에서 제공하는 기

본값을 사용할 경우에는 Tier 1 수준, 국가에서 개발한 배

출계수를 적용할 경우에는 Tier 2 수준, 사업장에서 직접 

개발한 배출계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Tier 3 수준으로 나

눌 수 있다. 
Tier 3 배출계수는 연간 500,000 tonCO2eq 이상의 배출

시설에는 사업자가 직접 개발하여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Tier 3 배출계수는 사업장에서 직접 개발한 값을 적용하

기 때문에 개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관장기관과 총괄

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배출권거래제의 Tier 3 계수 

개발계획 및 결과 보고 제출 절차는 Fig. 1과 같다(KLIC, 
2013, 2020).

반도체 ․ 디스플레이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적용되는 계수 중 DRE는 불소계 온실가스 종류별로 적용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 에너지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

제 대상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은 Tier 3 배출계수를 개발

하여 적용하고 있다. 배출량을 보고하는 사업장의 Tier 3 
배출계수는 관장기관과 총괄기관의 충분한 검토를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 디스플레이 업종

의 국가 온실가스 DRE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 사

용하였다.

3. 연구방법

3.1. DRE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

반도체 ․ 디스플레이 분야의 공정가스별 DRE를 산정하

기 위하여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해당 업체의 Tier 3 
DRE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수집

된 자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치 자료이며, CF4, 
c-C4F8, CHF3, SF6를 포함한 가스 4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Classification Content

Data collection period 2018 ~ 2020 (3 year)

Target gas
4 specific gases

(CF4, c-C4F8, CHF3, SF6)

Table 1. Collected Tier 3 DRE data content

3.2. Tier 3 DRE 자료의 이상치 처리 방법

데이터 분석 과정에 있어 이상치를 판별하는 작업은 중

요하다. 이상치는 관측치들이 주로 모여있는 곳에서 비정

상적으로 멀리 떨어져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

로, 측정 오류나 데이터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Joo and Cho, 2016; Kim, 2017, 2020; Sun et al., 
2019). 이상치는 분석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고 자료

의 대푯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거, 조정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

리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처리 방법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하여 Table 2와 같이 세 가지 Case로 나누어 공정가

스별 DRE를 산정하였다. Case Ⅰ은 이상치 처리 없이 모

든 자료를 사용한 방법이며, Case Ⅱ는 사분위 방법에 따

라 이상치를 제거한 자료를 사용한 방법, Case Ⅲ는 사분

위 방법에 따라 이상치를 조정한 자료를 사용한 방법으로, 
데이터 처리 방법에 따른 DRE 및 불확도를 확인하였다.

Classification Content

Case Ⅰ
- A method of analyzing all data without 

detecting outliers

Case Ⅱ - A method of removing outliers based on IQR

Case Ⅱ - A method of adjusting outliers based on IQR

Table 2. Tier 3 DRE data processing method

3.2.1. 이상치 제거 방법

이상치를 제거하는 방법 중 하나로는 사분위수를 이용

하는 방법이 있다. 사분위 방법은 상자와 수염 그림(box 
and whisker plot)을 통하여 극단값을 찾는 방법으로, 자료

의 수를 4등분하는 3개의 사분위수 Q1, Q2(중앙값), Q3와 

자료의 범위를 결정하는 최대값과 최소값까지 5개의 수를 

이용하여 자료의 중심과 산포를 요약한 그림이다. 중앙값 

위치에 상자의 가운데 선을 그리고, 최댓값과 최솟값까지 

수염을 그리면 상자그림이 완성되며, 상자는 전체 자료의 

가운데 50%가 위치하고 있는 곳을 나타내고 중앙값 위치

에 따라 전체 자료 분포의 대칭성을 가늠할 수 있다(Cha, 
2023; Dawson, 2011; Neil et al., 2004). 

본 연구에서 사용한 Tier 3 자료는 비모수 자료로, 여러 

연구에서 비모수의 이상치 제거를 위해 사분위 방법이 적

용되고 있다(Habibzadeh, 2017; Lee and Shim, 2021).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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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출계수 산정 시 데이터의 이상치 제거를 위해 사분

위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Roland et al., 2020; VERA, 
2011). 

Q1은 제1사분위수로 제25백분위수를 의미하며, Q2는 

제2사분위수로 제50백분위수, Q3는 제3사분위수로 제75
백분위수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Q1와 Q3 간의 차이를 사

분위 범위(IQR, Interquatile Range)라고 칭한다. 이는 양

쪽 극단값에서 자료의 25%씩 안쪽으로 들어와있는 값의 

거리로, 이상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는 Case Ⅱ에서 IQR  내에 들어와 있지 않은 자료를 모두 

제거하였다(Fig. 2). 

Fig. 2. A method of removing outliers 

3.2.2. 이상치 조정 방법

이상치를 조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는 윈저라이징 방법

이 있다. 윈저라이징 방법은 이상치에 의해 왜곡되는 영

향을 줄이기 위해 이상치를 제외한 나머지 값 중 특정값

으로 이상치를 대체하는 방법(Dash et al., 2023; Liao et 
al., 2017)이다. 표본수는 줄이지 않으며 검정력을 높이는 

장점이 있어 기계학습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상치를 극단값으로 조정하였으며, 극단값을 판

단하기 위해 사분위수를 이용하여 Case Ⅲ에서 IQR 내에 

들어와 있지 않은 자료를 모두 극단값으로 조정하였다

(Fig. 3). 

Fig. 3. A method of adjusting outliers

3.3. Tier 3 DRE 자료의 불확도 산정 방법

불확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신뢰도 관리와 배출량 산

정과 관련된 방법론 및 방법 변경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목적으로 평가․관리된다(KLIC, 2022; MOE, 2021). 2019 
IPCC GL에서는 다양한 불확도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식 (1)을 사용하여 DRE의 불확도를 

산정하였다(Beu et al., 2019). 

 Uncertainty ±




X

×n

 


×  (1)

여기서, 

 = 상대불확도

 = 정규분포 가정 시, 95% 신뢰구간의 z score

 = 표준편차

 = 표본수

  = 표본 측정값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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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소계 

온실가스의 DRE 산정

본 연구에서 산정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발생

하는 연구 대상 가스 4종의 DRE는 Table 3에 나타내었

다. 이상치 처리 방법에 따라 CF4의 DRE는 0.894 ~ 
0.940, c-C4F8은 0.982 ~ 0.999, CHF3는 0.996 ~ 0.999, SF6

는 0.976 ~ 0.986로 나타났다. 
IPCC GL 및 타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DRE 값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연구 대상 가스 4종(CF4, c-C4F8, 
CHF3, SF6)에 대해 2006 IPCC GL에서 제공하는 Tier 2 
배출계수는 0.90으로 동일한 값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9 
IPCC GL에서는 0.89 ~ 0.98 수준의 값을 제시하고 있다. 
US EPA (2013)에서는 CFR 40을 통해 0.75 ~ 0.97, 대만

의 ITRI (2023)에서는 0.978 ~ 0.998 수준의 값을 제시하

고 있다. 
CF4의 경우, Case Ⅰ은 0.894로 산정되어 2006 IPCC 

GL에서 제시하고 있는 0.90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Case Ⅱ는 0.940, Case Ⅲ는 0.917로 산정되어 Case Ⅰ을 

제외하고는 2006 IPCC GL보다 높게 나타났다. c-C4F8의 

경우, Case Ⅰ은 0.982, Case Ⅱ는 0.999, Case Ⅲ 는 0.997
로 산정되었고, CHF3의 경우, Case 별 각각 0.996, 0.999, 
0.999로 산정되어 2006 IPCC GL에서 제시하고 있는 

DRE 뿐 아니라 2019 IPCC GL의 DRE보다도 높게 산정

되었다. SF6 또한 Case Ⅰ은 0.976, Case Ⅱ는 0.986, Case 
Ⅲ 는 0.983으로 산정되어 2006 및 2019 IPCC GL에서 제

시하는 DRE보다 높게 산정되었다. US EPA에서 제시하

는 DRE 값과 비교하면 모든 가스에 대해 본 연구에서 산

정한 DRE 값이 높게 나타났다. ITRI의 값과 비교하면 이

상치 처리 시 ITRI의 값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이나 

이상치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일부 가스에 대해서는 

ITRI의 값보다 조금 낮게 산정되었다. 

Classification CF4 c-C4F8 CHF3 SF6

Case Ⅰ

Mean 0.894 0.982 0.996 0.976
Number of Samples 66 35 49 68

SD 0.133 0.042 0.009 0.052

Min. 0.895 0.968 994 0.964

Max. 0.926 0.996 0.998 0.989

Case Ⅱ

Mean 0.940 0.999 0.999 0.986
Number of Samples 56 28 40 64

SD 0.037 0.001 0.001 0.018

Min. 0.931 0.998 0.999 0.982

Max. 0.95 0.999 0.999 0.991

Case Ⅲ

Mean 0.917 0.997 0.999 0.983
Number of Samples 66 35 49 68

SD 0.065 0.003 0.001 0.023

Min. 0.901 0.996 0.999 0.977

Max. 0.933 0.998 0.999 0.988

Table 3. Results of calculated DREs for electronics industry process gases

Classification
This study IPCC G/L US EPA

(2013)
ITRI

(Lu, 2023)Case Ⅰ Case Ⅱ Case Ⅲ 2006 2019

CF4 0.894 0.940 0.917 0.9 0.89 0.75 0.979

c-C4F8 0.982 0.999 0.997 0.9 0.98 0.97 0.998

CHF3 0.996 0.999 0.999 0.9 0.98 0.97 -

SF6 0.976 0.986 0.983 0.9 0.95 0.96 0.978

Table 4. Comparison of DREs for electronics industry process g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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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및 ITRI의 DRE를 살펴보면 IPCC GL에서 제

시하는 값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대만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와 동일하게 2006 IPCC GL의 값을 사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국가별 반도체․디스플

레이 분야의 저감기술 도입 여부 및 기술 수준의 따라 

DRE 값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보다 정확한 국가 배출량

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DRE 값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4.2.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소계 

온실가스의 불확도 산정

DRE의 불확도는 식 (1)을 통해 산정하였으며, 산정 결

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현재 IPCC GL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소계 온실가스의 DRE
에 대해 불확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연구 대상 가스 4종의 DRE 불확도 산정 결과, CF4의 

Case Ⅰ 값이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CHF3의 

C3F8의 Case Ⅱ 값이 ±0.02%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Case 
Ⅰ의 불확도 범위는 ±0.24% ~ ±3.60%, Case Ⅱ는 ±0.02% 
~ ±1.04%, Case Ⅲ는 ±0.03% ~ ±2.07%로 나타나 모든 자

료를 반영한 Case Ⅰ의 불확도보다 이상치를 제거 및 조

정한 Case Ⅱ와 Case Ⅲ의 불확도가 더 작게 분석되었다.

4.3. 자료 처리 방법에 따른 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

하여 수집한 Tier 3 자료에 대해  세 가지 Case로 나누어 

이상치를 처리하였다. 
공정가스별 DRE 산정 결과, 모든 공정가스에서 자료 

전체를 반영한 Case Ⅰ의 DRE보다 이상치를 제거한 Case 
Ⅱ 및 Case Ⅲ의 DRE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상치를 조

정한 Case Ⅲ보다 이상치를 제거한 Case Ⅱ의 DRE가 더 

크게 나타났다. 
공정가스별 불확도 분석 결과, 모든 공정가스에서 Case 

Ⅰ의 불확도보다 Case Ⅱ 및 Ⅲ 의 불확도가 작게 분석되

었으며, 이상치를 조정한 Case Ⅲ보다 이상치를 제거한 

Case Ⅱ의 불확도가 더 작게 분석되었다. 
Case Ⅱ와 Case Ⅲ의 결과를 비교하면, DRE는 Case Ⅱ

의 결과값이 더 크게 나타났고, 불확도 또한 Case Ⅱ의 결

과값이 더 작게 분석되었으나, Case Ⅱ와 Case Ⅲ의 결과

값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Tier 3 자료 수준으로는 자료 중 이

상치의 원인이 단순 장치 고장에 의한 것인지, 사용된 감

축기술(스크러버)의 효율이 낮은 것인지와 같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현재 수집된 자료는 자료

의 수가 많지 않고, 공정 운영 현황(가동일수, 정상 작동 

여부 등), 사용된 감축기술 등 세부 정보를 고려할 수 없

Classification CF4 c-C4F8 CHF3 SF6

IPCC G/L
2006 N/A

2019 N/A

Case Ⅰ

Mean 0.894 0.982 0.996 0.976

95% Upper 0.926 0.996 0.998 0.989

95% Lower 0862 0.968 0.994 0.964

Uncertainty ±3.60% ±1.42% ±0.24% ±1.27%

Case Ⅱ

Mean 0.940 0.999 0.999 0.986

95% Upper 0.950 0.999 0.999 0.991

95% Lower 0.931 0.998 0.999 0.982

Uncertainty ±1.04% ±0.05% ±0.02% ±0.45%

Case Ⅲ

Mean 0.917 0.997 0.999 0.983

95% Upper 0.933 0.998 0.999 0.988

95% Lower 0.901 0.996 0.999 0.977

Uncertainty ±2.07% ±0.10% ±0.03% ±0.57%

Table 5. Uncertainties for electronics industry process g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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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에 이상치를 제거하는 Case Ⅱ 보다는 이상치를 

조정하여 배제된 값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Case Ⅲ
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공정가스별 국

가 DRE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로, DRE를 개발하여 적용

하고 있는 사업장의 자료를 확보하여 자료의 이상치 처리

에 관한 검토와 공정가스별 DRE를 산정 및 비교를 통해 

계수의 수준을 확인하였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 중 4종

(CF4, c-C4F8, CHF3, SF6)에 대해 Tier 3 자료를 수집하여 

이상치 처리 방법에 따라 세 가지 Case로 나누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DRE를 산정하고, 이에 대한 불확도를 

분석하였다. Case I의 경우, 이상치 처리 없이 모든 자료

를 활용하였으며, Case II의 경우, 사분위 방법에 따라 이

상치를 제거하였고, Case III의 경우, 윈저라이징 방법에 

따라 이상치를 극단값으로 조정하였다. 
공정가스별 DRE 산정 결과, 현재 국가 배출량 산정에 

적용하고 있는 2006 IPCC GL의 Tier 2 배출계수와 비교

하면 CF4의 Case I 값을 제외한 모든 DRE 값은 2006 
IPCC GL에서 제시하는 기본 배출계수보다 크게 산정되

었다. 
공정가스별 불확도 분석 결과, Case I의 불확도 범위는 

±0.24% ~ ±3.60%, Case II의 불확도 범위는 ±0.02% ~ 
±1.04%, Case III의 불확도 범위는 ±0.03% ~ ±2.07%로 나

타났다.
우리나라는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위하여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관리 대상 업체는 매년 명세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연간 

500,000 tonCO2eq 이상의 배출시설에서는 Tier 3 배출계

수를 개발 및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 지나지 않

아 현 배출제어 기술 수준을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가 배출량 산정에 적용 중인 2006 IPCC GL에서 

제시하는 DRE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다 산정 중일 가능성이 있어 국내 실정을 반영한 DRE
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2006 IPCC GL에서 DRE를 제시하

고 있는 7종의 공정가스와 2019 IPCC GL에서 DRE를 제

시하고 있는 15종의 공정가스 중 일부에 대해 국내 실정

을 반영한 DRE를 시범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정한 

DRE는 국제 이행점검에 대비하여 반도체․디스플레이 분

야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신뢰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초자

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감축기술별 

DRE를 개발하는 등 세분화된 계수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

고, 현재 국가 배출량으로 산정하고 있지 않은 NF3 등 공

정가스에 대해서도 유사 연구를 진행한다면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반영된 고도화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인벤토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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