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보고서

적정기술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적용방안 연구모임

2020. 12.





- 1 -

< 연구결과 요약 >

연 구 모 임 명  적정기술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적용방안 연구모임

대      표 방한일 의원 간 사 안  병  일

연 구 기 간 2020년 5월 ~ 2020년 12월

연 구 결 과  요 약

□ 연구취지 및 배경

 ◦ 사라진 전통기술을 복원하고, 농촌 및 도시공동체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국내

외의 다양한 적정기술 사례를 체험·학습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

 ◦ 적정기술 인력과 단체가 가장 활발한 충남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사회

확산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 의회의원 등과 함께 활발하게 논의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기술 확산계획 및 정책대안을 도출

□ 연구목적

 ◦ 충남지역의 적정기술 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착한기술 및 나눔기술로 널리 알려진

적정기술을 통해 지역사회 확산방안 및 정책방안을 모색

 ◦ 적정기술의 높은 친환경성 및 주민수용성을 적극 활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

활용방안, 에너지자립마을 및 도시재생사업 적용방안 등을 연구

□ 주요활동

  (1) 발족식 및 1차 회의(2020. 5. 19)

    ◦ 적정기술 현황 검토

    ◦ 연구모임 세부 운영방안 마련

  (2) 제2차 연구모임(2020. 8. 3)

    ◦ 적정기술 우수사례 현장견학(전북 완주군 산림바이오매스 타운)

  (3) 제3차 연구모임(2020. 10. 5)

    ◦ 그린뉴딜 관련 사회적경제 및 적정기술 융합방안 모색

  (4) 제4차 연구모임(2020. 10. 28)

    ◦ 태안군 산림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및 에너지자립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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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주요결과

 발족식 및 제1차 연구모임

  - 일시 : 2020. 5. 19.(화) 9:40 ~ 11:40

  - 장소 :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3층)

  - 연구내용

    • 연구모임 설립 경과보고 및 운영방안 마련

    • 충청남도 적정기술 종합계획의 주요내용과 현실화 방안 발제 및 토론

    • 기후변화와 귀농.귀촌인구 증가로 충남지역에도 적정기술 개발과 보급 필요성 

공유

 제2차 연구모임 (선진지 견학)

  - 일시 : 2020. 8. 3.(월) 10:00 ~ 17:30

  - 장소 : 전북 완주군(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 산림바이오매스타운)

  - 연구내용

    • 산림바이오매스 실증현장 및 적정기술 현장견학 통해 충남지역 적용가능성 타진

    • 그린뉴딜과 연계해 충남에서도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할 필요성 및 방안 공유

    • 충남의 임업은 가장 소극적인 지역이므로 산림바이오매스 도입 공감대 형성

 

 제3차 연구모임 (토론회)

  - 일시 : 2020. 10. 5.(월) 14:00 ~ 16:00

  - 장소 : 충청남도 적정기술공유센터

  - 연구내용

    • 유럽 바이오 에너지마을 소개 및 국내 산림바이오 에너지사업 실증모델을 제시

    • ‘제로 웨이스트(Zero-Waste) 충남’을 주제로 순환경제의 중요성 강조

    •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및 사회적경제 일자

리를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방안 제시

 제4차 연구모임

  - 일시 : 2020. 10. 28.(수) 15:00 ~ 17:00

  - 장소 :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 연구내용

    • 태안군 산림현황 및 휴양림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에너지자립화 방안 도출

    •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지역에너지 공급모델 적용방안 도출

    • 산림바이오매스 목재칩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열공급사업의 친환경성, 에너지효

율성,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등의 사업편익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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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충남지역에 적용가능한 농촌형 적정기술의 개발현황 비교분석을 통해 현실적 보급

방안 및 정책대안 구체화 계기

 ◦ 산림바이오매스 실증현장 및 적정기술 현장견학 통해 충남지역 적용가능성을 타진

하였고, 이를 통해 국정과제인 그린뉴딜 연계한 산림자원을 활용방안 도출

 ◦ 산림바이오매스 목재칩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열공급사업의 적용가능지역 및 사업

편익 구체화 마련

□ 연구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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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 적정기술은 1970년대 이후 에너지, 물, 농업, 건강 등의 분야에서 주로 저개발국
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확산되었으며, 농생태학(유기농업, 
자연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음

 ○ 2000년대 이후 재생에너지, 생태건축, 농기구 제작, 자연재배농법 등 풀뿌리 주
도의 적정기술운동이 곳곳에서 시작되었으며, 충남지역에서는 2010년 광덕산환
경교육센터에서 적정기술 워크샵이 처음으로 개최되었음

 ○ 한국에서는 3년 전부터 시민과학(citizen science), 리빙랩(living lab) 등 시민들
이 직접 참여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 운동이나, 해커스 스페이스
(Hackers space), 팹랩(Fab lab),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등 적정기술, 
시민과학, 리빙랩, 자가제작자 운동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충남지역은 적정기술 분야의 사업기반 및 인적기반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지
역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아 지역의 물적.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도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19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정기술 지원조례가 제정되었고, 2020년에는 
전국 최초로 적정기술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충청남도가 적정기술 활성화
에 앞장서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어 이를 지역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
안을 연구하는 자리가 요청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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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 충남지역의 적정기술 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착한기술 및 나눔기술로 널리 
알려진 적정기술을 통해 지역사회 확산방안 및 정책방안을 모색

 ◦ 적정기술의 높은 친환경성 및 주민수용성을 적극 활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활용방안, 에너지자립마을 및 도시재생사업 적용방안 등을 연구

3. 연구계획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적정기술 확산계획 및 정책대안 관련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2월(11개월)
 ◦ 사업내용
   - 적정기술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세미나, 현장방문 및 워크샵, 토론회 등
   - 연구보고서 발간 및 배포

□ 세부 사업계획   
[1] 연구·조사활동 지원
 ◦ 사업개요
   - 도시와 농촌, 학교교육에 적용 가능한 적정기술에 대한 학습 및 사례조사 

등을 위한 연구활동
 ◦ 사업내용
   -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 연구·조사 비용 지원 등

[2]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 사업개요
   - 캄보디아 MG적정기술센터 등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풍부한 현장사례를 

청취하고 충남지역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 방안 및 융합사업모델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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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내용
   - 적정기술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관련기관 의견수렴 등
   - 전문가 간담회 및 세미나, 워크샵 등 3회 개최

[3] 현장방문 및 워크샵 개최
 ◦ 사업개요
   - 충남적정기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워크샵 개최
   - 적정기술 활성화에 참고할 만한 국내 주요현장 방문
 ◦ 사업내용
   - 전문가 초빙 기술워크샵
   - 적정기술 적용 사례지 탐방

[4] 보고서 발간
 ◦ 사업개요 : 정책제언집 발간 및 배포
 ◦ 사업내용 : 연구성과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

□ 사업 추진일정  
 ◦ ‘적정기술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적용방안’도출을 위한 연구모임 1차 정기모임
(2020년 3월중)
   - 연구모임 활동방향 및 세부계획, 역할분담 논의
 ◦ ‘적정기술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적용방안’도출을 위한 연구모임 2차 정기모임
(2020년 5월중)
   - 적정기술의 역사와 관점, 국내외 적정기술 사례에 대한 세미나
 ◦ 적정기술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적용방안’도출을 위한 연구모임 3차 정기모임
(2020년 7월중)
   - 충남적정기술 플랫폼 구축을 위한 토론회
 ◦ 적정기술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적용방안’도출을 위한 연구모임 4차 정기모임
(2020년 9월중)
   - 적정기술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생활에 적용가능한 적정기술 체험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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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및 농촌지역에 구현된 적정기술 사례지 탐방(2020년 10월중)
   - 충남지역, 서울지역, 전북지역 등
 ◦ 조사·연구 실시(2020년 10월중)
   - 영역별 조사연구(적정기술 도입 로드맵 및 정책에 관한 제언 등)
 ◦ 보고서 발간, 배포(2020년 12월중)
   - 연구모임 활동결과, 정책발굴 및 제언 등

4. 연구모임 구성원
구 분 성 명 소속(직위) 비 고

대 표 방한일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간 사 안병일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 이사

회 원 김복만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 조승만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

″ 정광섭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

″ 이승석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장

″ 정남수 국립 공주대학교 교수

″ 강신호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대표

″ 김관석 따듯한공방적정기술협동조합 대표

″ 박용석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

″ 강동완 세상놀이연구소 대표

″ 장은희 ㈜쉐어앤쉐어 COO

″ 이승재 ㈜나무와에너지 대표

″ 이원필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 그루매니저

″ 유효석 크리에이티브 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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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결과

1. 1차 연구모임 결과

  - 일시 : 2020. 5. 19.(화) 9:40 ~ 11:40

  - 장소 :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3층)

  - 연구내용

    • 연구모임 설립 경과보고 및 운영방안 마련

    • 충청남도 적정기술 종합계획의 주요내용과 현실화 방안 발제 및 토론

    • 기후변화와 귀농.귀촌인구 증가로 충남지역에도 적정기술 개발과 보급 필

요성 공유

[충청남도 적정기술지원 종합계획의 주요내용과 현실화 방안]

(1) 충청남도 적정기술지원 종합계획의 개요

충청남도 적정기술 지원 종합계획 수립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 대체에너지 및 적정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인식이 증가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충남도내 적정기술 활동 역량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적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충남지역은 적정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협동조합이 8개로 전국에
서 가장 많은 상태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지난 2015년 2월 광역단위 적정기술 분야
의 법정 연합회가 조직되었으며, 2017년에는 전국 최초로 적정기술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전용공간을 건립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물적기반을 배경으로 마침내 2019
년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충청남도 적정기술 지원 종합계획 수립의 추진 근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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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는 ‘도지사는 충남형 적정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
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주무부서인 충청남도 기후환경정
책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추진하였다.
조례에 따르면 종합기본계획의 성격은 ‘조례에 의거한 도단위 적정기술 최상위 법정
계획’이며, 역할은 1)지역주민에게 적정기술의 미래상 제시, 2)도정 및 시군 적정기
술의 부문별 정책방향 제시, 3)중앙정부 사업추진 및 지원요청 근거 제시 등 3가지
로 구분하였다. 기본계획의 범위는 2020년~2024년(5년간)이며, 공간적으로는 충청
남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종합계획의 주요 목표와 전략

조합계획의 기본비전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지속가능한 충남, 도민의 행복한 삶
의 공간 조성」으로 명명하였으며, 정책목표는 1)적정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2)
가치와 편익의 나눔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정하였다.
전략 및 5가지의 세부과제는 1)적정기술의 보급, 2)교육훈련 및 활동인력 양성, 3)학
술연구 및 정책개발, 4)주민참여형 실용적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5)적정기술 중간
지원기관의 운영 등이다.
  
3. 종합계획의 전략별 세부계획

5개 전략과제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적정기술 보급전략 실현을 위해서는 1)충청남도 적정기술 박람회 개최, 2)적정기술 
체험 프로그램 안내 및 정보제공 웹사이트 구축, 3)적정기술 홍보책자(카타로그 및 
브로셔) 발간, 4)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등으로 제시되었다.
교육훈련 및 활동인력 양성전략 실현을 위해서는 1)교원직무연수를 통한 교사 양성
교육, 2)도내 주민대상 일반인 교육, 3)적정기술 전문가과정 개설 4)선진지 견학, 5)
적정기술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등이 제시되었다.
적정기술 학술연구 및 정책개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1)충남지역 적정기술 특화분
야 발굴 및 육성사업 추진, 2)적정기술 경진대회 연 1회 이상 개최, 3)충남 적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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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육성사업 실시, 4)충남지역 적정기술 R&D 인프라 구축(충남지역 적정기술 
R&D 시범사업 실시, 적정기술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충남 적정기술 R&D 센터 설
립) 등의 세부계획을 제시하였다.
주민참여형 실용적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전략을 위해서는 1)적정기술분야 사회적경
제기업 발굴 및 선정(인증), 2)적정기술 기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맟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적정기술 중간지원기관 운영전략 실현을 위해서 종합계획 3년차인 2022
년에 관설민영 방식으로 약 4~5인 규모의 중간지원기관화를 추진을 제시하였다.
한편, 충청남도가 제시한 종합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로드맵이 부
족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2020년도 충남도 적정기술 교육예산 총 3천만원에 
불과하여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충청남도 
및 중앙정부에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예산 확보가 관건이며, 무엇보다  담당부서의 
적극적 의지가 요청된다.

2. 2차 연구모임 결과

  - 일시 : 2020. 8. 3.(월) 10:00 ~ 17:30

  - 장소 : 전북 완주군(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 산림바이오매스타운)

  - 연구내용

    • 산림바이오매스 실증현장 및 적정기술 현장견학 통해 충남지역 적용가능성 

타진

    • 그린뉴딜과 연계해 충남에서도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할 필요성 및 방안 

공유

    • 충남의 임업은 가장 소극적인 지역이므로 산림바이오매스 도입 공감대 

형성

1. 충청남도 기초산림통계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6,334,615ha 에 이른다. 전체 국토면적의 63.16%에 달하는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임목축적량은 2015년에 146m3/ha으로 성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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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5.62m3/ha 대비 20m3가 증가했으며, 이와 같은 수치는 해방 직후에 비해 
10배가량 성장한 것이다.
충청남도의 산림면적은 408,040ha으로 충남 전체면적인 821,399ha의 약 50%를 차
지하고 있으며 임목축적은 53,918,343m3로써 평균적으로 산림면적 1ha당 약 
132m3의 임목축적량을 보이고 있어 전국평균 145.99m3 대비 90% 수준을 보여 약간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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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산림율(%) 및 평균 임목축적(m3/ha) 비교>

충청남도는 총 408,040ha의 산림면적 중 국유림이 8.06%, 공유림이 4.72%, 사유림이 
87.22%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사유림 비율을 보이고 
있다.

<충청남도 시군별 산림면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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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소유별 산림면적 비율(%) 비교>

한편 충청남도의 수종별 산림면적은 침엽수림이 2,339,022ha를 차지하고 있어 약 
37%에 해당하며 활엽수림이 32%인 2,028,855ha, 그리고 혼효림이 26.9%인 
1,705,876ha를 차지한다.

행정구역
산       림       면      적(ha)

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죽림 무림목지
전국 6,334,615 2,339,022 2,028,855 1,705,876 22,067 238,795 

대전광역시 29,928 10,002 9,272 10,251 9 394 
세종특별자치시 25,288 6,494 10,769 7,701 16 308 

충청남도 408,040 151,301 122,885 108,329 1,647 23,878 
천안시 32,630 6,991 14,063 9,534 3 2,039 
공주시 60,530 14,536 24,814 17,632 64 3,484 
보령시 33,969 15,847 7,329 8,304 197 2,292 
아산시 18,887 5,392 7,489 5,563 19 424 
서산시 30,142 16,598 4,850 7,072 146 1,476 
논산시 22,676 7,063 7,525 7,064 158 866 
계룡시 4,003 1,184 1,236 1,399 12 172 
당진시 22,230 9,950 4,435 5,666 133 2,046 
금산군 40,698 12,102 13,944 12,828 19 1,805 
부여군 31,964 9,063 12,352 9,085 186 1,278 
서천군 15,018 7,314 2,752 3,001 262 1,689 
청양군 30,710 10,832 10,008 7,241 61 2,568 
홍성군 19,174 10,486 3,973 4,051 199 465 
예산군 23,462 9,068 6,990 6,694 52 658 
태안군 21,947 14,875 1,125 3,195 136 2,616 

<충청남도 행정구역별 임상별 산림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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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임목축적 기준 임상비율에서 침엽수 44.88%, 활엽수 25.97%, 혼효림 
29.15%로 전국 평균과 유사한 임상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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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임목축적 기준 임상비율(%) 비교>

충청남도는 임목축적 기준 영급분포에서 주요 III영급 24.72%, IV영급 47,28%, V
영급 24.71%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30년생 III영급의 
비중이 높고, 60년생 IV영급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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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임목축적 기준 영급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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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임목축적 기준 산림용도분포에서 수원함양림 0.71%, 산지재해방지림 
7.70%, 자연환경보전림 12.65%, 목재생산림 34.75%, 산림휴양림 18.22%, 생활환
경보전림 14.43% 등을 보여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산림휴양림 및 생활환경보전림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자연환경보전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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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임목축적 기준 산림용도분포(%) 비교>

2. 충청남도 산림바이오매스 자원량 계산

산림바이오매스 자원량이라 함은 임목축적량에서 바이오매스 전환계수를 통한 계산
을 통해 얻어지는 이론적 잠재량, 그리고 이론적 잠재량에서 실제적으로 숲가꾸기, 
벌채 등 사업이 이루어지는 면적에서의 생산 가능량을 구하는 지리적 잠재량을 말
한다. 마지막으로 지리적 잠재량으로부터 계산하는 뿌리, 잎 등을 제외하고 실제적
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적 잠재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충청남도의 산림바이오매스 이론적 잠재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립산
림과학원이 2014년에 발행한 연구보고 <한국의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량 및 지도
(Map)>에서 적용한 산림바이오매스 자원량 계산 방식을 참고하는 동시에, 2015년 
산림청에서 발행한 산림기본통계의 보다 최신의 통계자료를 적용하여야 보다 정확한 
현재 자원량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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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생장률(%)
전    국 4.0
경 기 도 3.9
강 원 도 3.7
충청북도 4.0
충청남도 4.2
전라북도 3.7
전라남도 4.4
경상북도 4.1
경상남도 4.2
제주도 4.6

<연간 임목축적 생장률>

자료: 한국의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량 및 지도, 2014, 국립산림과학원

상기 연간 임목축적 생장률을 2015년도에 측정된 충청남도 임목축적량에 적용하여 
보다 정확한 산림축적량을 계산 후에 산림바이오매스 자원량을 계산해야 한다. 다만 
상기 연간 임목축적 생장률은 제5차 국가산림조사(2006-2010)에 따른 것이어서 
보다 최근의 생장률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감안해야 한다.

임목축적(m3) 2015 2016(예상) 2017(예상) 2018(예상)

침 엽 수 24,196,281 25,212,525 26,271,451 27,374,852 

활 엽 수 14,003,193 14,591,327 15,204,163 15,842,738 

혼 효 림 15,718,869 16,379,061 17,066,982 17,783,795 

총    계 53,918,343 56,182,913 58,542,596 61,001,385

<충청남도 임목축적 예상치>

2015년 국가산림조사를 통한 충청남도의 임목축적량에 연간 4.2% 임목축적 생장률
을 곱했을 때, 2018년 이론적인 예상치는 침엽수 27,374,852m3, 활엽수 
15,842,738m3, 혼효림 17,783,795m3로 충청남도는 2018년 총 61,001,385m3의 임
목축적량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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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 산림바이오매스 자원 이론적 잠재량
 

임상
전환계수             

침 엽 수 활 엽 수 혼 효 림

목재기본밀도 0.458 0.685 0.572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1.346 1.427 1.387
뿌리함량비 1.278 1.338 1.308

<임상별 바이오매스 전환계수>

자료 : 한국의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량 및 지도, 2014, 국립산림과학원
  

상기의 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한 임상별 임목축적량(부피, m3)를 바이오매
스의 단위인 무게(t)로 전환시켜주는 전환계수이다. 목재기본밀도는 목재의 전건비
중에 대한 전환계수이며, 바이오매스 확장계수는 임목의 지상부 바이오매스, 뿌리함
량비는 임목의 지하부 바이오매스에 대한 전환계수를 말한다. 이러한 전환계수를 통
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자원 이론적 잠재량은 다음 표와 같이 구할 수 있다.

Fth = Wa × Wd × Wf × Wr

Fth : 산림바이오매스 이론적 잠재량(톤)
Wa : 임목축적량(m3)
Wd : 목재기본밀도(톤/m3)
Wf :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Wr : 뿌리함량비

잠재량(톤) 2015 2016(예상) 2017(예상) 2018(예상)

침 엽 수 19,062,946 19,863,589 20,697,860 21,567,170 

활 엽 수 18,314,612 19,083,826 19,885,347 20,720,531 

혼 효 림 16,311,786 16,996,882 17,710,751 18,454,602 

총    계 53,689,344 55,944,297 58,293,958 60,742,303

<충청남도 산림바이오매스 자원 이론적 잠재량(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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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발열량보다는 석유환산톤(ton oil 
equivalent, TOE)로 바꾸어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TOE는 해당 물질의 열량을 
석유(톤)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는 수치이며, 1TOE는 10,000,000kcal에 해당한다. 목
질계 바이오매스의 경우 통상적으로 0.45TOE/t 환산계수로 전환하고 있다.

에너지(TOE) 2015 2016(예상) 2017(예상) 2018(예상)
침 엽 수 8,578,326 8,938,615 9,314,037 9,705,227 
활 엽 수 8,241,576 8,587,722 8,948,406 9,324,239 
혼 효 림 7,340,304 7,648,597 7,969,838 8,304,571 
총    계 24,160,206 25,174,934 26,232,281 27,334,037

<충청남도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론적 잠재량(TOE)>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의 이론적 잠재량은 임목의 줄기, 잎, 뿌리 등 일반적으로 자원
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모든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이론적 잠재 자원량을 
모두 이용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충청남도 산림바이오매스 자원 지리적 잠재량

이론적 산림바이오매스 자원 잠재량에서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한 자원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산림시업(숲가꾸기 및 벌채)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자원량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리적 잠재량은 기존 산림에서 연간 생장하는 자원량에 
관한 것임으로 연간 지리적으로 접근하여 생산 가능한 잠재량이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의 지리적 잠재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연간 숲
가꾸기 및 벌채 면적 자료가 필요하다.

 자료 : 충남도청 산림녹지과

산림시업
종류

2017년 통계
허가면적(ha) 허가재적(m3)

벌채면적 수집면적 벌채량 수집량
모두베기(개벌) 4,117 4,073 482,756 459,523
솎아베기(간벌) 3,383 1,172 182,120 64,789
골라베기(택벌) 4 4 88 82

기    타 61 61 5,538 5,538
총    계 7,565 5,310 670,502 529,932

<2017년 충청남도 임목벌채 허가면적 및 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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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숲가꾸기(간벌) 벌채

면적(ha) 재적(m3) 면적(ha) 재적(m3)
2017 267 약 9,010 72.4 8,248

<2017년 충청남도 국유림 산림시업 면적 및 재적>

자료 :  부여국유림관리소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충청남도의 2017년 임목벌채 허가 통계는 벌채량(면적)
과 실제적인 수집량(면적)으로 나뉘어 있는데, 수집하지 않아 산림에 남겨지게 되는 미
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현재 지리적 잠재량에 포함시킬 수 없기에 수집량(면적)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렇게 되면 2017년 충청남도 사유림 산림시업 면적은 5,310ha이다.

그 아래표는 충청남도의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부여국유림관리소의 2017년도 충청남
도 국유림 산림시업 면적 및 재적 자료이다. 충청남도의 국유림 비율이 약 8%에 불과
하기 때문에 많은 산림시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충청남도 국유림 산림시업 면적은 339.4ha이며 사유림과 합쳐 총 5,649.4ha에 달한다.

충청남도의 2017년 기준 연간 산림바이오매스 자원 지리적 잠재량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연간 지리적 잠재량 계산 공식

Fge = La × Waa × Wd × Wf × Wr

Fge : 산림바이오매스 연간 지리적 잠재량(톤/년)
La : 시업지면적(ha)   Waa : 평균 임목축적량(m3/ha)  Wd : 목재기본밀도(톤/m3)
Wf :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Wr : 뿌리함량비

시업면적(ha) 지리적 잠재량(톤/년) 에너지 지리적 
잠재량(TOE)

2017년 
충청남도 5,649.4 774,670 348,602

ㅡ충청남도 산림바이오매스 2017년 지리적 잠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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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바이오매스 자원 기술적 잠재량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의 기술적 잠재량은 실질적으로 획득 가능한 지리적 잠재량에
서 뿌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뿌리의 경우 채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류상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의 기술적 잠재량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

❇ 연간 기술적 잠재량 계산 공식

Fte = La × Wa × Wd

Fte : 산림바이오매스 연간 기술적 잠재량(톤/년)
La : 시업지면적(ha)
Waa : 평균 임목축적량(m3/ha)
Wd : 목재기본밀도(톤/m3)

시업면적(ha) 지리적 
잠재량(톤/년)

기술적
잠재량(톤/년)

실제 
수집량(m3)

2017년 
충청남도 5,649.4 774,670 592,256 547,190

<충청남도 산림바이오매스 2017년 기술적 잠재량 및 실제 수집량>

위와 같은 공식으로 2017년도 충남지역의 산림바이오매스 자원 기술적 잠재량을 
592.256톤/년으로 구할 수 있었는데, 이를 실제 2017년 충남지역에서 사유림과 국
유림에서 수확한 수집량 547,190m3와 목재의 무게와 부피 전환계수를 통해 비교해 
보면 잠재량보다 실제 수집량이 적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위의 공식에서 
잔가지와 잎에 대한 계수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실제 산림시업에서 벌채는 행해지
지만 가치가 떨어져 임지에 그대로 남기고 오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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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계산을 통해서 구해본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의 이론적, 지리적, 기술적 잠
재량은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수치이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공급사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연료공급 가능량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초적인 자
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충남도 산림바이오매스 연료 생산 및 판매 현황

1) 목재펠릿(Wood Pellets)

목재펠릿은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 성형하여 생산하는 작은 
원통 모양의 표준화된 목질계 고체바이오연료를 말한다. 화목이나 우드칩보다 운송
과 보관이 용이하다. 2008년 이후 정부가 지원사업을 통해 펠릿공장이 세워졌으며 
펠릿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른 품질규격이 마련되어 있다. 

특성 단위 1급펠릿 2급펠릿 3급펠릿 4급펠릿
크기(지름) ㎜ 6-8 6-8 6-8 6-25
크기(길이) ㎜ ≤32 ≤32 ≤32 ≤32
겉보기밀도 ㎏/㎥ ≥640 ≥600 ≥550 ≥500

함수율 % ≤10 ≤10 ≤15 ≤15
회분 % ≤0.7 ≤1.5 ≤3.0 ≤6.0

미세분 % ＜1.0 ＜1.0 ＜2.0 ＜2.0
내구성 % ≥97.5 ≥97.5 ≥95 ≥95

발열량 ㎉/㎏
(MJ/㎏)

≥4,300
(≥18.0)

≥4,300
(≥18.0)

≥4,040
(≥16.9)

≥4,040
(≥16.9)

황 % ＜0.05 ＜0.05 ＜0.05 ＜0.05
염소 % ＜0.05 ＜0.05 ＜0.05 ＜0.05
질소 % ＜0.3 ＜0.5 ＜0.7 ＜1.0
비소 ㎎/㎏ ≤1.0 ≤1.0 ≤1.0 ≤1.0

카드뮴 ㎎/㎏ ≤0.5 ≤0.5 ≤0.5 ≤0.5
크롬 ㎎/㎏ ≤10 ≤10 ≤10 ≤10
구리 ㎎/㎏ ≤10 ≤10 ≤10 ≤10
납 ㎎/㎏ ≤10 ≤10 ≤10 ≤10

<목재펠릿의 규격 품질기준, [개정] 2013. 06. 28.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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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권역 목재펠릿 제조업체로는 세종시 산림조합과 대한제재소 등 2곳이 있다. 
2011년 설립된 세종시 산림조합 펠릿공장은 연간 11,7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원재료 부족과 수요처 부족으로 실제 가동률은 10-30% 에 그치고 있
다. 세종시 산림조합에서 생산하는 목재펠릿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 2016-8호 
에 의한 1등급 펠릿이다. 대한제재소 역시 연간 7,000톤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판매량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명 주소 제품명 연간생산량

세종시 
산림조합 세종특별자치시시 연서면 부국길 107-2 1 등급 

목재펠릿 11,700 톤

대한제재소 충남 청양군 목면 오살뫼길 110-12 7,000 톤

<충남권 목재펠릿 생산업체 현황>

충남권의 목재펠릿 생산업체가 2곳에 그친 반면 목재펠릿을 유통하는 곳은 총 17곳
으로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 
    

수은 ㎎/㎏ ≤0.05 ≤0.05 ≤0.05 ≤0.05
니켈 ㎎/㎏ ≤10 ≤10 ≤10 ≤10
아연 ㎎/㎏ ≤100 ≤100 ≤100 ≤100

회분용융 
거동온도 ℃ 권장 표시항목

기타첨가물 % ＜2.0 ＜2.0 ＜2.0 ＜2.0

업체명 주소 제품명 비고
산림조합중앙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800(2 층) 목재펠릿
대체에너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147 목재펠릿
뉴한국에너지 충남 서산시 공림 3 길 51 목재펠릿
천안산림조합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7 목재펠릿
공주산림조합 충남 공주시 차령로 2792-2 목재펠릿
서산산림조합 충남 서산시 중앙로 114 목재펠릿
당진산림조합 충남 당진시 서해로 6105 목재펠릿
금산산림조합 충남 금산군 금산읍 오리정 3 길 10-8 목재펠릿
부여산림조합 충남 부여군 구룡면 성충로 1407 목재펠릿

<충남권 목재펠릿 유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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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재칩(Woodchip)

목재칩은 연료로 사용되는 나무 칩을 가르키는 말로 목재를 작은 크기의 조각으로 
분쇄함으로써 제조된 생산물을 말한다. 형상에 따라 목재연료칩과 호그칩으로 구분
하는데, 이는 파쇄에 사용하는 장비에 따라 형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펠릿보다 늦
게 2016년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3-8호가 제정되었으며 펠릿과는 달리 등급
으로 규격화 되어 있지 않다.
충남지역의 우드칩 생산업체는 총 7개로, 대부분이 폐기물로 분류되는 Bio-SRF와 
재생칩을 취급하고 있지만, 1개 업체가 순수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사용하여 펄프용 
목재칩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연간 약 60,000톤을 생산하고 있다.

홍성산림조합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94-1 목재펠릿
예산산림조합 충남 예산군 오가면 국사봉로 423 목재펠릿
푸르미에너지 충남 논산시 부적면 남마구평길 21 목재펠릿
진천펠릿전문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수청 1 길 10 목재펠릿
규원테크(금산) 충남 금산군 금산읍 방아동 3 길 15 목재펠릿
㈜풍림 대전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52 번안길 160 목재펠릿
세종산림조합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로 2355 목재펠릿
대한제재소 충남 청양군 목면 오살뫼길 110-12 목재펠릿

업체명 주소 생산제품 연간 생산량

지씨테크(주)공주공장 충남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511-9 Bio SRF 약 30,000

(주)우림 충남 금산군 금성면 두곡리  69-1 Bio SRF 약 5000

계룡우드(주) 충남 논산시 연산면 사포리  471-1 Bio SRF / 재생칩 약 30,000

유림이엔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송용리  48-1 재생칩 약 20,000

협성임업사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602-9 재생칩 약 10,000

(주)보민환경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112-9 임목폐기물 　
풍림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52번 안길 160 펄프용 우드칩 약 60,000

<충남지역 목재칩 생산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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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소 생산 제품명 연간 
생산량(톤)

지씨테크(주) 충남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511-9 Bio SRF 약 30,000
(주)우림 충남 금산군 금성면 두곡리  69-1 Bio SRF 약 5,000
계룡우드(주) 충남 논산시 연산면 사포리  471-1 Bio SRF/재생칩 약 30,000
유림이엔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송용리  48-1 재생칩 약 20,000
협성임업사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602-9 재생칩 약 10,000
풍림 대전시 대덕구 대화로 52 번 안길 160 펄프용 우드칩 약 60,000

현재 충남권의 연료용 순수 목재칩 생산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연료용 우드
칩을 사용하는 수요처가 없기 때문으로 조사에서 파악된 업체들의 경우 연료용 우드칩을 생
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현재는 Bio SRF를 취급하거나 파티클 보드등을 합판류
를 생산하는데에 사용되는 재생칩 생산업체들이다. 단 대전에 소재한 주식회사 풍림의 경우 
펄프용 우드칩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연료 생산으로 전환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Bio SRF를 
포함하여 재생칩과 펄프용 목재칩 등 충남권에서 목재칩 생산가능량은 현재 시점에서 약 15만
5천 톤에 이를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청남도 목재칩 호그칩 Bio SRF 생산업체 현황>

 

3) 장작
충남지역의 장작 생산업체로 확인되는 업체는 7곳이며 모두 화목용 장작을 생산하
고 있다. 장작의 특성상 정확한 생산량을 파악하기 어렵고, 인터뷰를 통한 확인도 
불가능했다.

업체명 주소 제품명 연간생산량

대전장작 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299-2

화목용 장작 불명

가야유통 충남 논산시 관측동 342-5
평화장작 충남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산 15
참뜨래굿뜨래 충남 부여군 규암면 수북로 71-6
천안송원장작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보산원리 681-4
천안장작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108-2
논산장작

<충남지역 장작 생산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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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충청남도의 산림면적은 총 408,040ha이며 헥타아르당 임목축적은 132㎥ 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국시도 산림면적 중 8번째로 많은 것이나 단위당 임목축적량은 전국평
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시군으로 확대해 보면 충남의 단위 당 임목축적량 
132㎥보다 높은 단위당 임목축적량을 보이고 있는 시군은 공주시 132.22㎥, 아산시 
137.53㎥, 서산시136.07㎥, 논산시 134.74㎥, 계룡시 134.10㎥, 금산군 134.45㎥, 
부여군 134.48㎥ 등 7개 시군이다. 
한편 이와 같은 충청남도의 바이오매스 잠재량을 실재 시업지 면적을 감안하여 지
리적 잠재량과 기술적 잠재량을 구해 보면 지리적 잠재량은 연간 774,670톤이며 기
술적 잠재량은 592,256톤에 이른다. 실제 수집량을 계산해 본 결과도 이와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이러한 바이오매스 잠재량은 지역단위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공급사
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는 전국화력발전 설비의 50%가 몰려있는 석탄화력 발전지대로 기후변화시
대에 탈핵 탈석탄 정책방향과 맞물려 지역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하고 정
책적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공급사업은 매우 열
과 전기를 모두 얻어낼 수 있는 대안으로 본고에서 다룬 충청남도 산림바이오매스 
연료 생산 능력과 실제 사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활용하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
지공급사업의 현실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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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연구모임 결과

  - 일시 : 2020. 10. 5.(월) 14:00 ~ 16:00

  - 장소 : 충청남도적정기술공유센터

  - 연구내용

    • 유럽 바이오 에너지마을 소개 및 국내 산림바이오 에너지사업 실증모델을

제시

    • ‘제로 웨이스트(Zero-Waste) 충남’을 주제로 순환경제의 중요성 강조

    •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및 사회적경제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방안 제시

1. 유럽 바이오 에너지마을 소개 및 국내 산림바이오 에너지사업 실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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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로 웨이스트(Zero-Waste) 충남 실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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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차 연구모임 결과

  - 일시 : 2020. 10. 28.(수) 15:00 ~ 17:00

  - 장소 :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 연구내용

    • 태안군 산림현황 및 휴양림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에너지자립화 방안 도출

    •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지역에너지 공급모델 적용방안 도출

    • 산림바이오매스 목재칩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열공급사업의 친환경성, 

에너지효율성,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등의 사업편익 구체화

□ 이승재(나무와에너지 대표)
   - ‘충남 백년숲 프로젝트 제안’
  ○ 지역과 산림의 문제
    - 산촌 및 지역사회의 문제 : 공동체와 소득원의 부재, 고령화에 따른 청년들의 

부재로 사람들이 살기 어렵고 즐길거리가 부족함, 은퇴자와 청년일자리가 부족
    - 산림부가가치 창출의 어려움 : 국산목재 활용의 어려움, 국산 바이오매스의 

낮은 활용도, 일차원적 관광
    - 산림경영의 문제 : 사유림 경영기반 부족, 경영주체 부재
    - 충남백년숲 프로젝트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부가가치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해법

  ○ 충남백년숲 프로젝트 제안
    - 1974년부터 조성된 공주,부여 등 충남의 숲을 지속가능한 숲으로 경영
    - 에너지자립마을, 바이오매스센터, 산림형 혁신파크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 
    - 은퇴자와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터, 쉼터, 삶터, 배움터를 제공
    - 숲을 돌보며 숲에 의지하고 숲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터전을 조성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세부 전략
    - 계획 수립 : 충남 산림에 대한 국·공·사유림 통합 산림기본계획 아래 경영기반, 

순환경제 등 핵심전략과 고용·재정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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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 실행 : 주체로 산주, 지역주민, 시민사회, 전문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충남백년숲 산림경영위원회와 민관파트너십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충남산림
경영센터 설립을 제안

    - 세부 사업 : 산림경영, 산림재해 방지, 교육, 생태관광 등에 필수인 임도 개
발과 시군별 산악여건 맞춤형 임업기계화, 경영단지별 사업주체의 선진 임업
기계 공유가능 시스템 개발, ICT 기술과 드론을 통한 산림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산림경영 실행주체를 양성할 산촌기술학교 등 산림경영 기반 조성 전략 
제시

  ○ 부가가치 창출 세부 전략
    -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유치(산림청 공모) : 굴뚝 없는 청정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 지역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
    - 산림바이오매스센터 설립 및 열병합발전소 운영 : 지역 바이오매스 활용·유통·

저장의 중심센터 조성을 통한 바이오매스 활용 체계 마련
    - 태안 산림혁신파크 조성 : 숲 관련 혁신, 체험, 놀이, 교육을 집대성하고 산

림관광 브랜드를 선점, 무엇이든 꿈꾸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마추어 
목공인을 위한 집약적 플랫폼인 우드테크숍, 숲에서 자라는 산채, 약용식품, 
버섯을 한 곳에서 재배하고 교육하는 산림형 스마트팜과 산림텃밭교실, 버섯
교실, 가든디자인교실, 플리마켓 등 맛있는 숲, 숲놀이터 등을 제안

  ○ 공동체 활성화 전략
    - 산촌라이프 : 산촌유학 3.0, 청년 산촌살이 프로젝트, 1마을 1그루경영체, 산

촌기술학교 추진
    - 산림1번지 태안 : 숲이 주는 경이로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지혜의 

숲 타워, 지혜의 숲 도서관, 포레스트 갤러리, 산림교육센터 등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산림관광 활성화와 브랜드 선점 효과 모색

    - 산림생태도시 태안 제안

□ 안병일(단국대학교 산림에너지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충남백년숲을 위한 재원 확보와 민간 참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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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분야 사회적금융 필요성
    - 우리나라는 2/3가 산이지만 산의 경제적 가치는 별로 없고, 일자리도 적은 

데다 목재의 80퍼센트 이상을 수입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듦
    - 농협과 수협은 있으나 임업은행은 없음
    - 사회적금융 :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조달하는, 돈이 선순환되면서 사회문제를 풀어가는 프로젝트에 재원을 
공급하는 것이 사회적 금융이고 임팩트 금융임

  ○ IFK임팩트금융 소개
    - 사회연대은행 : 10년 동안 1000억 원의 펀딩을 유치, 2000여 건의 자영업 

창업 지원,  3800여 명의 대학생 학자금을 저리로 전환대출함
    - 한국사회투자재단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융자 사업
    - IFK임팩트금융 : 2017년 설립되었으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BNK

부산은행 등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음. 산하에 ㈜임팩트브릿지라는 자산운
용사가 펀드를 만들어 프로젝트에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함

  ○ 충남백년숲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 확보와 민간 참여 전략
    - 충남백년숲 프로젝트의 목적 : 백년숲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한국 숲 표준을 

수립하고 건강한 산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임
    - 전략 : 숲경영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숲을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만들

어가는 장단기 활동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적합한 재원을 계획해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한다며 민간사업, 민관협력사업, 지자체사업, 정부지원사업 
등으로 재원을 구분하고 재원별 장단기 조달 계획을 제시함

    - 전략적 다층구조 펀딩 : 대출, 투자, 보증금, 전략적 기부, 보조금 등 소셜 프
로젝트를 위한 펀딩을 설계할 계획이며,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성창기업 등 
가치투자 희망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확보할 예정임

    - 비오는 날 우산을 뺏는 금융이 아니라 우산을 빌려주고 함께 쓰고 가는 금융
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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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석(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장)

   - 충남산림바이오매스센터 설립 제안’

  ○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활성화 필요성
    - 40~50년 된 숲을 백년숲으로 성장시키려면 솎아베기(간벌)로 나무가 더 자

랄 수 있게 공간을 넓혀주고, 베어낸 자리에 미래목을 심어 나무의 연령대가 
골고루 분포하게 해야 하며, 이 일을 하는 향후 50년 동안 간벌재를 이용한 
산림바이오매스산업을 일으켜 백년숲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아야 함

    - 간벌목과 미이용잔재를 끌어와 잘게 부숴 목재칩(우드칩)을 만들고, 산림바
이오매스센터에서 목재칩을 건조(함수율 20퍼센트 이하)시킨 다음 이 목재
칩을 연료로 바이오매스 가스화 열병합발전을 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전
기(SMP)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미이용 바이오매스 가중치 2.0) 
판매로 소득이 생기며, 전기 생산·판매 외에 열공급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음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장점
    - 환경문제 해결 : 우리나라는 매년 숲이 3.1퍼센트씩 증가하는 산림강국이나 

벌채 후 사용되지 않은 목재는 숲에 그대로 방치돼 경제적, 환경적으로 부담이 
되고, 재해의 원인을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 나무가 방치되어 자연 부패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바이오매스로 활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같아 
재생에너지 중 탄소배출 저감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이 목재임

    - 활용 자원 : 숲 가꾸기 및 벌채 후 방치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재소의 
톱밥과 폐잔재, 공원 및 가로수 가지와 잎, 기타 화학처리를 거치지 않은 폐
건축자재 및 폐가구 모두 재활용 가능함

  ○ 산림바이오매스 센터 설립
    - 충남산림바이오매스 센터 : 반경 50킬로미터 이내 바이오매스를 수집해 집하

하고 전처리, 판매할 수 있는 산림바이오매스센터를 설립 제안
    - 원료 수급 : 충남도 서부권 및 중부권의 선도산림경영단지 공동영림단 작업

분과 주민영림단 활동으로 수거된 미이용재, 도시 가로수 정비분에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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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매각분으로 전체 물량의 30퍼센트 이상을 확보, 지역 제재소들을 네
트워크화해 목재로 쓸 수 있는 간벌목을 갖다 주는 대신 톱밥과 부산물을 바
이오매스로 공급받는 방식으로 수급

    - 수익 창출 : 바이오매스센터에서 생산된 우드칩은 건조시켜 등급별로 판매하고, 
400킬로와트(kW) 자체 보일러 연료로 공급해 여기서 나오는 열을 우드칩 
건조열원과 반경 2킬로미터 안 공장, 병원, 스마트팜 시설 등에 공급하는 방안 

  ○ 열병합발전소 제안(민간투자사업)
    - 열볍합 발전소 : 충남소재 산단 부지에 0.98메가와트(MW) 가스피케이션 열

병합발전소를 여러개 설립해 여기서 나오는 전기와 열을 판매하면 지역별 마
을공동체의 수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음

    - 원료 및 재원 조달 방안 : 목재칩은 충남산림바이오매스센터와 장기 수급계
약으로 조달하고 시민(주민)주주와 임팩트펀드 투자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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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종합토론 내용

구분 내 용 비 
고

강신호 

대표

○ 선진 사례

    - 일본 홋카이도 시모카와정 : 모든 나무를 남김없이 

사용하는 복합숲경영으로 인구감소가 멈추고 지역사회

가 점차 젊어진 사례로, 이는 주민주도 산림 클러스터 

연구회 운영을 통해 주민 스스로 산림경영 기획과 버섯

재배·생태관광 결합을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 충남백년숲 제안

    - 주민이 주체가 된 지역기반 산림경영의 성공을 위해 

기존 사례 답습을 피하고 주민들이 충남백년숲의 실질적 

주인이 되어야 함

이원필 

그루매니저 

○ 복합경영의 필요성

    - 단순히 목재 생산만 하는 산림경영으로 수익을 창출

하기란 어려우므로 산나물이나 버섯재배 같은 시장재 

생산을 위한 복합경영이 필요함

    - 숲은 관리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나는 공공재로만 

인식되고 있어 산림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우리 지역만의 체험, 쉼, 휴양을 도입하기 위해 고민해야 함

○ 지역산림 거버넌스 필요성

    - 지역과 산주가 상생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

대하며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임

방한일 

의원

○ 지속가능한 민관협력체계 절실

    - 백년숲 프로젝트라는 종합 청사진이 실행되기 위해서

는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민관협력체

계가 만들어져야 함

○ 충남백년숲 지원 조례 제정 필요 

    - 단체장과 의원이 바뀌더라도 일관된 백년숲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도록 충남도의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가칭

충남백년숲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함



- 43 -

구분 내 용 비 
고

이승석  

회장

○ 영급구조 개선 필요

    - 숲가꾸기를 통해 미이용바이오매스를 확보하는 것 뿐 

아니라 5영급에 치우쳐있는 충남지역 산림의 영급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령화 숲 개선과 수확벌

채도 필요함

○ 미래 산림경영 방향

    - 지난 반세기 동안은 황폐한 산을 숲으로 가꿔 산림경

영을 할 수 있는 산림자원화의 토대가 됨

    - 앞으로 반세기는 실천적 산림경영을 통해 산촌의 지

역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충남 백년숲의 큰 그

림을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

방안이 나와야 함

    - 산주와 지역산림공동체가 참여하여 지역기반 산림경

영을 위한 중장기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야 함

    - 정책적 지원 역할을 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충남도

민이 참여하는 지역산림 거버넌스 형태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유효석 

대표

○ 고무적인 새로운 시도

    - 민간조직이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것은 유래가 없는 

새로운 시도임

    - 과거 산림정책이 국가 주도 정책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 지역과 민간 차원에서 산림 활용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임

    - 산림청이 직접 정책을 시행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자

발적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산림청의 지역 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임

안병일 

위원

○ 산림혁신파크의 역할 제안

    - 산골마을 곳곳에 관심과 지원이 미치게 하려면, 산림

혁신파크에서는 중앙집중방식이 아니라 산골 목재 체험 등

산촌의 프로그램으로 확산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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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산림에너지자립마을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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