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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본 NEDO 개요

일본의 NEDO(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는 

에너지·글로벌 기후 문제 해결 및 일본의 산업 기술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혁신을 창출하는 

국가연구개발기관

     (연혁)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 이후 신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을 위해 경제산업성 

산하에 1980년 「신에너지 종합 개발기구」 설립

         - 2003년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법에 의거,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 기구(新エネル

ギー·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 NEDO)」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

         - 2015년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 기구」 국가연구개발법인(国立研究開発法人)으로 지위 변경

     (역할) 기술 전략 수립, 프로젝트의 기획·입안 실시 및 관리하여 산·학·연의 강점을 결집하고, 운영, 

평가, 예산 배분 등을 통해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2022년 4월 기준으로 약 1,412명의 인력이 근무

     (이니셔티브) NEDO의 제4차 5개년 계획(FY 2018~2022)을 기반으로 3대 이니셔티브 제시

         - ① 기술개발 성과의 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관리, ② 새로운 혁신리더 발굴 및 신산업 창출로의 

연결을 위한 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 ③ 신흥 혁신 기술 발굴 및 사회구현을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 

방향 결정

NEDO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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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2022년 총 예산은 약 1,568억 엔(약 1.5조 원)으로 기술씨드 발굴부터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 및 실용화 지원까지 일본의 산업 기술력 강화 및 에너지 문제 해결이라는 일관된 목표로 기술개발 관리

     에너지시스템 분야 577억 엔(38.7%), 에너지 절약·환경 분야 417억 엔(28%), 산업기술 분야 

427억 엔(28.6%), 신산업 창출·기술 씨드 발굴 등 분야에 70억 엔(4.7%) 등에 투자

NEDO의 예산 현황

주요 기술 개발 분야 ‘22년 예산
(억 엔)

에너지 시스템 분야
(エネルギーシステム分野)

∙에너지 시스템 기술∙배터리 등의 에너지 저장 기술∙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관련 기술∙재생에너지 기술(태양광, 풍력·해양, 바이오매스, 지열, 신재생열)

577

에너지 절약·환경 분야
(省エネルギー·環境分野)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기술∙친환경 철강 제조기술∙고효율 석탄화력 발전 기술∙CO2 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불화탄소 회수 기술∙자원 스크리닝 및 금속 정제 기술을 포함한 3R* 기술
    * 3R: Reduce, Reuse, Recycle∙국제 실증, 공동 신용 메커니즘 활동 및 기타 활동

417

산업 기술 분야
(産業技術分野)

∙로봇과 AI 기술∙IoT, 전자 및 정보통신 기술∙제조 기술∙재료 및 나노기술∙생명 공학 기술

427

신산업 창출 및 
씨드(Seed) 발굴 등 분야

(新産業創出·シーズ発掘等分野)

∙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70

NEDO의 2022년 주요사업 분야 예산 합계 1,491

2021년 2050 탄소중립 달성 지원을 위해 향후 10년간 2조 엔 규모의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Green 

Innovation Fund) 프로젝트 추진 개시

이외에도 특정 공모형 연구개발 기금을 설치해 문샷(Moonshot)형 연구개발사업(252억 엔), Post-5G 

정보통신시스템 기반 강화 연구개발사업(3,100억 엔), 중요 경제 보안 기술 개발 프로그램(1,250억 엔), 

특정 반도체 생산 관련 프로그램(6,170억 엔) 등을 운영

본 보고서에서는 NEDO 프로그램 내 기후변화대응기술 분야와 밀접한 국가프로젝트 및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 분류*하여 세부적으로 정리·분석하고자 하며, 국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기술범위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의거하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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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NEDO 국가 프로젝트 

가. 저탄소 에너지 생산

‘저탄소 에너지 생산’ 기술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기존보다 적게 배출하면서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로 정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지열·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차세대 화력발전의 CO2 배출량 

저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지속 지원

     (태양광) 신시장 진출을 위한 설치장소 다변화 기술 개발에서부터 설치 가이드라인 구축, 리사이클, 

계통 불안정성 완화, 일사량 예측, 기술·시장 동향 분석에 이르는 태양광 기술개발 전주기 분야에 지원

     (풍력) 해상풍력발전 저비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부유식 등), 실증 및 관련 데이터 수집·해석에 집중

     (지열) 지열 이용 시스템의 저비용화를 위한 기술 확보 및 지열 자원 조사·관리 기술 개발 추진

     (수소·연료전지) 적용분야(수송·건물·산업)에 맞춘 기술(PEMFC·SOFC 등) 개발 및 실증

     (화력발전) CO2 배출량 저감을 위한 화력발전 고도화, 혁신기술(암모니아 발전 등)의 확립 및 배출된 CO2의 

유효이용을 위한 탄소재활용 기술의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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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DO  - 국가 프로젝트(National Projects) 내 ‘저탄소 에너지 생산’ 관련 프로젝트 목록

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22년
예산 

(억 엔)

에너지 

시스템
태양광

태양광 발전 

주력 전원화 

추진 기술 개발

(太陽光発電
主力電源化

推進技術開発)

2020
~

2024

∙태양광 신시장 진출을 위한 모듈·시스템 기술 개발

(지상·주택지붕·건물벽면·이동체 등)

    - (’24) 초경량 박막형 태양전지(면적 30cm2 이상): 

모듈중량 ≤ 3kg/m2, 모듈효율 ≥ 23%, 

제조비용 ≤ 15엔/W

    - (’24) 건물벽면 설치형 태양전지: 

(비개구부(벽면 등)) 발전비용 ≤ 14엔/kWh, 

수명 ≥ 40년, 효율 ≥ 20%

(개구부(유리창 등)) 발전비용 ≤ 16엔/kWh, 

수명~20년, 효율 ≥ 13%, 투과율 ≥ 20%

    - (’24) 이동체 설치형 태양전지(3D 곡면 모듈 곡률반경 

1m 포함): 

(III-V 화합물 기반 모듈, 30cm×30cm 기준) 

모듈효율 ≥ 35%

(결정질 실리콘 기반) 모듈효율 ≥ 30%, 

모듈가격 70엔/W

∙태양광 설치장소(경사지, 수상, 영농) 안전 확보 가이드라인 

제시 및 신뢰성 평가·회복 기술 개발

    - (’23) 태양광 설치 안전 가이드라인 책정

∙발전 모듈의 저비용 리사이클 기술 및 계통 제약 극복을 

위한 기반기술(신형전지 측정방법, 일사량 예측 고도화 등) 

개발

    - (’23) 실제 모듈 분해 처리비용 ≤ 3엔/W, 

자원 회수율 ≥ 80%

∙계통 불안정성 완화에 기여하는 기술 검토 및 실증 추진

∙발전량의 단기 예측을 위한 일사량 예측 기술 개발

    - (’24) 일사량 예측 최대 오차를 20% 이상 저감

∙태양광 발전 관련 국내외 연구개발·시장동향을 조사·분석 

및 분석

    - (’24) 태양전지(전반, 이동체)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분석 

·검토 정리

    - (’23) 태양전지 재활용 기술 데이터 수립, LCA 평가 등 

수행 및 재활용 기술개발에 대한 피드백 수행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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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22년
예산 

(억 엔)

에너지 

시스템

풍력·

해양

풍력 발전 등 

기술 연구 개발

(風力発電等
技術研究開発)

2008
~

2024

∙풍력 발전 저비용화 위한 혁신 기술 개발

    - (’24) 부유식 풍력발전 실증: 수심 50~100m 해역 내 

발전비용 23엔/kWh

∙풍차 정지 시간(다운 타임) 및 운전유지비용 저감 및 발전량 

향상 기술 개발

    - (’23) CAPEX 20% 저감 기술 확립

33.3

풍력 발전 등 

도입 지원 사업

(風力発電等
導入支援事業)

2013
~

2023

∙해상풍력 실용화 가속화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지원

    - (’23) 해상풍력단지 개발 관련 풍황·해역 조사 지원, 

사업비·운전보수비 등 자료 제공 및 관련 데이터 해석

32.7

열이용

재생열에너지 

비용 저감 

기술 개발

(再生可能エネ

ルギー熱利用
にかかるコスト

低減技術開発)

2019
~

2023

∙지열 이용 시스템의 저비용화 기술 및 태양열 등 이용 

시스템의 고도화 기술 개발

    - (’23) 총 비용 20% 이상 저감(투자회수기간 ≤ 14년) 및 

’30년까지 총 비용 30% 저감 위한 행동계획을 정리

∙고도화·저비용화를 위한 공통 기반기술 개발

    - (’23) 열전도율을 0.5W/(m·K) 이하의 간격으로 측정 

가능한 평가기술 개발, 간소화된 기술 실증(상용화 수준) 

및 다양한 열부하·열원 조건에 대응 가능한 설계 툴 개발

4.0

지열 발전 도입 

확대 연구 개발

(地熱発電導入
拡大研究開発)

2021
~

2025

∙지표조사(지질, 지화학, 물리탐사) 및 지열구조 조사 위한 

시추 실시, 5km 지하에 위치한 초임계 지열 자원량 평가 

및 지열자원 탐사 방안·측정기기 개발

    - (’24) 지역 당 100MW(합계 ≥ 500MW) 초임계 지열 

자원량 평가 및 조사를 위한 굴착이 가능한 유망지역 4개 

선정

∙지열 자원량의 절반 이상이 국립공원 등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 환경평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조사·측정·평가 

방법 개발(대기품질 모니터링, 기상모델 관련 기술 개발 등)

    - (’25) 환경평가 관련 새로운 조사·측정·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환경평가 사양서 개정 및 관련 조사·해석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절감을 위한 방법 제안

∙지열 발전 설비 및 지열 저류층 관리 효율화·최적화 방법 

개발

    - (’25)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은 IoT 및 AI 기술 등을 활용, 

생산량 증가·비용절감·이용률 향상 추진(각각 10~20%)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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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22년
예산 

(억 엔)

에너지 

시스템

연료

전지·

수소

연료전지 확대를 

위한 공통문제 

해결형 산학관 

제휴 연구 개발 

사업

(燃料電池等利
用の飛躍的拡
大に向けた共
通課題解決型
産学官連携研
究開発事業)

2020
~

2024

∙2030년 이후의 FCV 및 상업·산업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목표로, PEMFC 및 SOFC 관련 요소 기술 개발

    - (’24) PEMFC 활용 FCV: 주행거리 ≥ 800km, 최대 출력

밀도 ≥ 6kW/L, 수명 ≥ 15년, 최고 운전온도 ≥ 100°C, 

연료전지 시스템 비용 ≤ 0.4만엔/kW 등

    - (‘24) SOFC 활용 상업·산업용 연료전지: 발전효율 ≥ 

65%(LHV 기준), 수명 ≥ 13만 시간, 열화모델링 기술 

확립 등

∙2030년 이후의 설치되는 연료전지 시스템의 저비용·   

고성능·고내구성 달성을 위한 수소저장 관련 기술 및 이용 

기술 고도화

∙다양한 분야에의 연료전지 활용을 목표로 다양한 실증 

사업을 실시, 연료전지 시스템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적 

생산 기술 개발

79.1

환경

차세대

화력·

CCUS

탄소 재활용· 

차세대 화력 

발전 등 기술 

개발

(カーボンリサ

イクル·

次世代火力発
電等技術開発)

2016
~

2026

∙혁신적인 차세대 화력발전기술의 확립과 배출된 CO2의 

유효이용을 위한 탄소재활용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아래의 

연구개발 수행

    - (’22) 석탄가스화 연료 전지 복합 발전 실증: CO2 회수율 

≥ 90%, 발전효율 ≥ 47%, 장기운전 ≥ 5,000시간

    - (’22) 부하 변동대응형 석탄 화력발전 기술 개발

    - (’22) 송전단 열효율 46%(HHV 기준) 달성 가능한 상용

플랜트에 적용 가능한 유지·보수 기술 확립(장시간 

creep 피로도 측정 시험 등)

    - (’23) 분리막 활용 화력발전 CO2 분리·회수 에너지(실용화 

기준) ≤ 0.5GJ/tCO2

    - (’24) CO2 분리형 폴리제너레이션 시스템에 의한 분리·

회수 비용~1,000엔/tCO2

    - (’24) 차세대 화력발전 기술개발 및 도입 가능성 조사

    - (’24) 암모니아 활용 화력발전 기술 확립

    - (’24) 고체흡수법 활용 화력발전 CO2 분리·회수 에너지

(파일럿 기준) ≤ 1.5GJ/tCO2

    - (‘25) CO2 분리·회수 부하 변동 대응 가스터빈 요소기술 

개발

    - (’25) 석탄 활용 시 발생가스(CO2, SOx, NOx 등) 대응 및 

석탄재·슬래그 이용 기술 개발 

    - (’26) CO2 활용기술 개발(화합품, 기체·액체연료, 콘크리트, 

탄산염 등)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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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원료 대체

‘연·원료 대체’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연료·원료 또는 제품을 생산·운송·활용하는 

기술로 정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전주기(생산-저장·운송-활용) 기술개발 추진,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목질계·미세조류 활용 바이오연료(수송·발전) 공급망 구축 및 자원순환(플라스틱, 희토류 등) 기술개발 지원

     (수소) 대량의 수소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생산 및 저장·운송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함께, 지역의 

수소 활용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

     (바이오연료)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해 원료(미세조류, 수목) 생산에서부터 연료로의 변환·

공급에 이르는 전주기 기술개발 추진

     (자원순환) 폐자원으로부터 유효자원 및 원료를 분리·회수하는 기술 및 기존 제품 대비 동등한 성능을 

갖는 제품 생산을 위한 공정 개발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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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22년
예산 

(억 엔)

에너지

시스템

연료

전지·

수소

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水素社会構築
技術開発事業)

2014
~

2025

∙수소에너지 시스템 기술 개발

    - (’22) 재생전력 활용 수소 제조, 수송·저장, 활용기술을 

조합한 수소 기반 에너지 시스템 모델 확립

∙대규모 수소 에너지 이용 기술 개발

    - (’22) 2030년 안정적으로 대량 수소 공급을 위해 

프로토타입 규모의 공급망 구축 및 시스템 기술 확립

    - (’22) 기존 연료와 동등한 발전 효율, 내구성, 환경성을 

만족하는 수소 혼소·전소 기술 개발 및 수소캐리어를 

활용한 에너지 시스템 기술 확립

∙지역 수소 활용 기술 개발 및 실증

    - (’25) 재생전력 활용 수소, 해외 수소, 부생 수소 등을 

지역에서 활용하는 모델 구축을 위해 향후 경제성·온실

가스 감축 효과 등의 잠재력을 조사하고 관련 기술 개발

∙종합 조사 연구

    - (’25) 수소 제조·수송·저장·이용 등에 관한 기술 조사 실시 

및 대규모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설비 관련 

기술기준 책정에 대한 조사·연구 실시

103.6

수소이용 등 

선도연구

개발사업

(水素利用等
先導研究
開発事業)

2014
~

2022

∙수전해 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반기술(촉매·셀  열화 메커

니즘 규명 등) 지원

    - (’22) 수소 가격 30엔/Nm3 달성을 위한 수전해 성능· 

내구성 향상, 시스템 설계 지침이나 성능 등 평가 방법 

확립

∙1400°C급 초고효율 발전을 위한 연소기·터빈 등 연구 추진

    - (’22) 산소·수소 연소기 실증을 위한 요소기술 확립

∙에너지 캐리어 시스템 조사·연구

    - (’22) 수소 가격 30엔/Nm3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고성능 

·저비용 에너지캐리어 기술 개발

∙탄화수소 등을 활용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 

제조 기술 조사(지원 제외 기술: CCS 활용 기술 또는 

수전해 등 NEDO에서 기 지원 중인 기술)

    - (’22) 수소 가격 30엔/Nm3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무배출 수소 제조기술의 설계 지침 수립

12.6

NEDO  - 국가 프로젝트(National Projects) 내 ‘연·원료 대체’ 관련 프로젝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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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22년
예산 

(억 엔)

에너지 

시스템

연료

전지·

수소

초고압 수소 

인프라 본격 

보급 기술 연구 

개발 사업

(超高圧水素
インフラ本格
普及技術研究

開発事業)

2018
~

2022

∙FCV를 가장 빠른 속도로 보급하기 위해 수소스테이션

(HRS) 관련 초고압 수소 기술(대기압의 약 천배의 수소를 

안전하고 저렴하게 제조·저장·수송하기 위한 기술) 개발 

추진

∙관련 규제 검토 및 수소스테이션의 정비비·운영비 저감에 

기여하는 기술 개발 실시

∙FCV의 국제 경쟁력 확보 위해 차량용 고압 수소탱크, 

수소품질관리 방안 등의 국제 기준에의 기여를 위한 연구 

개발 실시

30.8

연료 

암모

니아

연료 암모니아 

이용·생산 

기술 개발

(燃料アンモニア

利用·生産
技術開発)

2021
~

2025

∙암모니아의 공업로 적용을 목표로 암모니아-산소 버너 개발

∙복사전열 성능 및 NOx 저감 능력 검증을 위해 유리 용융로 

실증 추진

∙상기 기술 기반의 200kW급 및 1MW급 암모니아-산소 

버너 및 관련 기술의 설계 확립, 대형 공업로에의 적용 

가능성 검토

4.0

바이오

매스

바이오제트연료 

생산 기술 개발 

사업

(バイオジェット

燃料生産技術
開発事業)

2017
~

2024

∙2030년 실용화 가능한 바이오 제트연료 생산을 위한 제조 

기술 실증 및 원료-순바이오 제트연료 생산-혼합-공급에 

이르는 공급망 모델 구축

∙순바이오제트연료(ASTM D7566 규격 준거)의 제조 및 

CO2 흡수 능력을 가지는 미세조류 선정·육종·배양 기술 

실증

∙국내외 미세조류 기술조사를 위한 실시체제를 조직하고, 

관련 기술·산업현황과 이슈 등을 조사·정리 및 ’25년· 

’30년·’50년 미세조류 기술개발 지침 제시

51.8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료 안정적·

효율적공급· 

이용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木質バイオマス

燃料等の安定的·

効率的な供給·

利用システム

構築支援事業)

2021
~

2028

∙새로운 연료 잠재력 개척·이용을 위해 육림에 적합한 수목

(조생수(早生樹) 등)을 선정하고, 일본 내 6개 기후(아한대

(북부1, 남부2), 온대(동일본(동해3·태평양4), 서일본5, 내륙6)에 

적합한 조림·육림·벌채·반출 방법 선정 및 실증 추진

∙산림업과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의 지속가능한 공생을 

위해 바이오매스 연료(칩·펠릿)의 안정적·효율적인 제조·

수송 등 시스템 구축 위한 실증사업 추진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료 품질에 대한 통일적 평가를 위한 

표준 수립 등 수행

13.5



일본 NEDO R&D 프로그램 - “기후변화대응기술” 중심으로

10∕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1) 산업기술 분야의 사업은 기후변화대응기술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만 포함함

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22년
예산 

(억 엔)

산업

기술1)

바이오

매스

탄소 재활용 

실현을 

가속화하는 

바이오 유래 제품 

생산 기술 개발

(カーボンリサ

イクル実現を

加速するバイオ

由来製品生産
技術の開発)

2020
~

2026

∙바이오 유래 제품 기반 탄소순환형 사회 실현을 위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신규 바이오 자원(효소·미생물·식물 등) 발굴

    - (’25) 100건 이상 신규 바이오 자원 후보 제안, 그 중 

20개 이상 유용자원 선발·평가 및 활용기업에 제공

∙바이오 유래 제품 개발부터 생산까지의 기간 단축을 위해 

바이오 파운드리 기반기술(차세대 바이오 자원 생산기술 

개발 및 검증, 공정 데이터 통합분석 시스템 등) 개발

29.6

탄소순환 사회를 

위한 셀룰로오스 

나노섬유(CNF) 

관련 기술 개발 

2020
~

2024

∙원가 절감을 위한 혁신적 CNF 제조 공정 기술 개발

    - (’24) CNF 복합 수지 제조 비용(펠릿 가격) 700엔/kg 수준 

달성

∙CNF 이용 기술 및 안전성 평가 기술

    - (’24) 자동차, 건축자재, 토목자재, 가전 등의 용도로 

새롭게 개발한 CNF 제품의 경쟁제품 대비 비용, 성능 

측면의 경쟁력 확보

6.42

폐자원

(재료·

나노

기술)

해양생분해성 

플라스틱 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海洋生分解性
プラスチックの

社会実装に向
けた技術開発

事業)

2020
~

2024

∙해양 생분해 메커니즘 평가 방법 개발

    - 국제표준화를 위한 ISO 책정

∙해양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신기술·신소재 개발

    - (’30) 국내 해양생분해성 플라스틱 20만 톤/년 보급

(연간 56만 톤 CO2 저감 효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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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22년
예산 

(억 엔)

환경
3R·

물순환

고효율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활용 기술 

연구개발 사업

(高効率な資源
循環システムを

構築するための

リサイクル技術
の研究開発事業)

2017
~

2022

∙자원·에너지의 안정공급 및 자원절약·에너지화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의 도시광산의 유효이용을 촉진하고 금속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혁신기술·시스템을 개발

∙종래의 금속 제련 기술을 보완하는 다품종 소량 금속종의 

고효율 제련 기술의 개발을 실시

    - (’22) 고정밀 금속 이온 사이즈 인식 분리 기술: 이온 

반경이 근접한 희토류 원소를 대상으로 상호분리 계수 

5를 갖는 분리시약 개발

    - (’22) 농축계 소량 재료의 고효율 제련 재활용 기술: 2종 

이상의 희토류 원소를 순도 80% 이상으로 각각 동시에 

연속적으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공정 적용 시 비용 

50% 이하 달성기술 개발

∙폐제품 재활용 정보 연계 시스템 개발을 통해 폐제품 재활용 

시스템의 사회 리스크 대응력 및 경제성 향상에 기여

    - (’22) 전략적 광물 20종, 제품군 30종의 플로우를 고려한 

폐제품 리사이클 가격 평가시스템 구축 및 이를 활용한 

리사이클 대상 광물·제품 선정

3.2

혁신적 플라스틱 

자원순환 공정 

기술 개발

(革新的プラスチ

ック資源循環プ

ロセス技術開発)

2020
~

2024

∙복합센싱·AI 등을 이용한 폐플라스틱 고도선별기술

    - (’24) 폐플라스틱 회수율 ≥ 95%, 선별속도향상 ≥ 3배

∙재료재생 프로세스의 고도화기술

    - (’24) 신품 플라스틱 대비 폐플라스틱 강도(인성) ≥ 90%

∙높은 자원화율을 실현하는 석유화학 원료화 기술

    - (’24) 폐플라스틱 활용 석유화학 원료 전환율 ≥ 70%

∙고효율 에너지 회수·이용 기술의 개발

    - (’24) 재생 어려운 폐플라스틱의 종합 에너지 이용 효율 

≥ 80%

8.9

알루미늄 소재 

고도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사업

(アルミニウム

素材高度資源
循環システム

構築事業)

2021
~

2025

∙불순물 원소 경감을 위한 용해 공정 고도화 기술 개발

    - (’24) Si 7% 이상을 포함한 알루미늄 스크랩으로부터 Si 

3% 이하의 재생 알루미늄을 70% 이상 회수

∙미량 불순물 무해화를 위한 주조·가공·성형 기술 고도화 

기술 개발

    - (’24) Si 3% 포함 재생재 사용 Al-Mg-Si계(6000계) 합금 

개발: 기존 6000계 재료 대비 인장 강도 ≥ 1.5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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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 기술은 에너지의 생산·저장·전달·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기술로 정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에너지 활용 분야(산업·수송)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열에너지의 효율적 활용·변환·저장 및 전기 

모빌리티(전기차(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용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에 지원

     (산업효율) 산업공정용 열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단열재, 히트펌프 등), 미활용 

열에너지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열전발전 등) 등의 다양한 열에너지 관련 혁신기술 개발 추진 및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화 기술 적용을 통한 산업공정의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추진

     (수송효율) 전기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리튬이온배터리 한계 극복을 위한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불화물이온, 아연 음극 등) 관련 연구개발 실시 및 드론, 항공기 등 차세대 모빌리티 다양화를 위한 

항공기용 복합소재, 엔진 및 기체 설계기술 개발 추진

NEDO  - 국가 프로젝트(National Projects) 내 ‘에너지 효율’ 관련 프로젝트 목록

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22년
예산 

(억 엔)

에너지 

시스템

산업

효율

미활용 

열에너지의 

혁신적 활용 

기술 연구 개발

(未利用熱
エネルギーの

革新的活用
技術研究開発)

2015
~

2022

∙고성능 고온 단열재의 개발을 추진하고, 공업로 효율 향상을 
위해 열 관련 부소재 및 활용 기술 개발

    - (’22) 1,500°C 이상에서 사용 가능한 단열재 개발: 압축 
강도 ≥ 20MPa, 열전도율 ≤ 0.20W/m·K

∙최고 온도 200°C 공급 가능한 산업용 고효율 고온 히트펌프 
개발

    - (’22) COP ≥ 3.5(열원수 온도 80°C, 히터 출구 온도 180°C)
∙열전 발전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전 효율 달성 연구 

추진
    - (’22) 열전 발전모듈 개발: 출력 ≥ 200W, 출력밀도 

≥ 2W/cm2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고효율 열 매니지먼트 시스템 개발
    - (’22) 얼음축열과 동등한 축열 밀도 달성, 10°C 전후에서 

냉각·보냉 가능한 잠열 축열 시스템 및 영하 20~25°C에서 
24시간 이상 유지하는 장기 축열 시스템 확립

∙미이용 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이를 가속하기 위한 평가 
기술 개발

    - (’22) 산업용 고온 히트펌프용 통합 해석 시뮬레이션 기술 
구축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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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기술 분야의 사업은 기후변화대응기술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만 포함함 

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22년
예산 

(억 엔)

산업2)

기술

산업

효율

(로봇

·AI)

차세대 AI 및 

로봇을 위한 

통합 핵심 

기술 개발

(次世代 
人工知能·

ロボットの

中核となるイ

ンテグレート

技術開発)

2018
~

2023

∙AI 기술의 사회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실증

    - (‘23) 생산성, 공간이동 등의 분야에서 AI 기술의 사회 

도입기간 기존 대비 1/10으로 단축, 특정 공정의 생산성 

30% 향상

∙AI 기술의 적용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R&D

14.0

산업

효율

(네트

워크·

컴퓨팅)

고효율· 

고속처리를 

위한 AI칩 및 

차세대 컴퓨팅 

기술 개발

(高効率· 

高速処理を

可能とする

AIチップ·

次世代
コンピュー
ティングの

技術開発)

2016
~

2027

∙혁신적인 AI 엣지 컴퓨팅 기술개발

    - 비휘발성 소자 등의 스위칭 기구를 이용한 컴퓨팅 기술, 

소비전력 저감을 위한 주어진 작업 및 설치 환경에 따른 

칩의 회로 구성 동적 변경 기술, 칩에서의 정보 처리량을 

경감하기 위한 기술, 엣지 컴퓨팅을 위한 실시간 소프트웨어 

제어 기술, 에너지 절약 성능이 뛰난 OS 기술, AI 알고리즘 

처리를 고성능화하는 컴퓨팅 기술, 엣지 디바이스의 보안 

및 평가 기술 

    - (‘22) 시스템 레벨에서의 검증 및 에너지 소비 효율 10배 

이상 향상(사업개시 시점  동등기술 대비)

∙차세대 컴퓨팅 기술개발

    - 양자 컴퓨팅 관련 기술, 뉴로모픽 컴퓨팅 기술, 확률모델 

컴퓨팅 기술, 디스어그리게이션형 차세대 데이터 센터 

기술 등

    - (‘27) 시스템 레벨에서의 검증 및 에너지 소비 효율 100배 

이상 실현(사업개시 시점  동등기술 대비)

∙고도의 IoT 사회를 실현하는 크로스컷팅 기술개발

∙AI 엣지 컴퓨팅의 산업 응용 가속화를 위한 기술개발

    - (‘24) 시스템 레벨에서의 검증 및 에너지 소비 효율 10배 

이상 향상(사업개시 시점  동등기술 대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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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22년
예산 

(억 엔)

산업

기술

산업

효율

(네트

워크·

컴퓨팅)

에너지 절약 

전자제품 제조 

기반 강화 

기술개발 

(省エネエレク

トロニクスの製
造基盤強化に

向けた技術
開発事業)

2021
~

2025

∙차세대 파워 반도체 개발

    - (‘23) 특정 용도용 산화갈륨 파워 반도체를 탑재한 SBD 

디바이스 모듈 실용화

    - (‘25) 대구경(300mm) 실리콘 파워 반도체의 지능화

(자동 최적화, 고장 예지 등의 기능을 갖기 위한 AI 기능 탑재)

∙반도체 제조 장치의 고도화 기술 개발

    - (‘25) 건식 에칭 장치, 노광 장치, 산화(성막) 장치, 접합 

장치 등의 반도체 제조장치 프로토타입·평가

25.8

5G 등의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의 

역동성 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

(5G等の活用
による製造業

のダイナミック·

ケイパビリティ

強化に向けた

研究開発事業)

2021
~

2025

∙5G 등의 무선통신기술, 디지털기술 등을 활용한 제조업의 

역동성 강화를 위한 연구

    - (‘25) 공정 순서의 재조합, 개별 생산설비의 동작 변경 

등이 유연하고 빠르게 제어 가능한 생산라인 6건 구축

6.7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정비 사업

(産業DXのため

のデジタルイン

フラ整備事業) 

2022
~

2024

∙3차원 공간 정보 기반에 관한 연구 개발

∙수주·발주·청구·결제 각 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거래 시스템 기반 구축

∙복잡한 시스템 연계 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관한 

연구개발

17.0

산업

효율

(재료·

나노

기술)

기능성 

화학제품의 

연속 생산 및 

공정 기술 개발

(機能性化学品
の連続精密生
産プロセス技

術の開発)

2019
~

2025

∙고효율 반응기 모듈, 신규 촉매, 반응공정 개발

    - (‘25) 불귤일계 촉매 기반 반응공정* 20종류 이상 개발

       * 150시간 연속운전, 90% 이상 수율

∙연속 분리 및 정제 기술 개발

    - (‘25) 목적 물질의 85% 이상 추출·분리 가능한 소량 

생산형 상업용 분리 정제 모듈 개발

    - (‘25) 반응·추출에 사용한 용매 또는 가스류 회수·재이용 

가능한 소량 생산형 상업용 분리 정제 모듈 개발

∙연속 합성공정 설계 기술 개발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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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22년
예산 

(억 엔)

에너지

시스템

수송

효율

(배터리)

선진·혁신 

배터리 재료 

평가 기술 

개발(제2기)

(先進·革新蓄
電池材料評価

技術開発)

2018
~

2022

∙차세대 전고체전지용 공통 기반기술 개발

    - (’22) 고성능 고체 전해질, 고전위·고용량 전극 활물질 등 

적용을 위한 전해질-전극 계면 형설기술 개발 및 전극 

재료 배합비·구조 등 최적화

    - (’22) 차세대 전고체전지용 외장 패키지 및 셀 적층 구조 

컨셉 확정

    - (’22) 차세대 전고체전지용 신소재의 성능·내구성·안전성 

·신뢰성을 소형 표준 전지 모델로 평가하는 기술 개발

    - (’22) 국제규격·기준 반영을 위한 전고체전지 시험평가법 

원안 수립

    - (’22) 전고체전지 내구성 시험 데이터, 열화 메커니즘 

해석 등에 근거하여 전고체전지 열화·불안정화 요인 맵을 

수립

    - (’22) 전고체전지 및 이를 탑재한 EV·PHEV의 국제표준화 

전략·방침 수립

∙종합 조사 연구

    - (’22) 국내외 정책·시장·연구개발 동향 조사·분석 기반 

전고체전지 및 EV·PHEV 활용의 미래상 제시 및 사업 

성과를 산업경쟁력으로 연계하기 위한 시나리오 제시

21.49

전기자동차용 

혁신형 배터리 

개발

(電気自動車用
革新型蓄電池

開発)

2021
~

2025

∙LiB 대비 자원 제약이 적은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면서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의 양립 가능한 ‘불화물이온 

배터리’와 ‘아연 음극 배터리’ 연구 개발을 실시

    - (’25) 불화물이온 배터리(2Ah급 프로토타입 기준): 

충방전 효율 ≥ 90%, 에너지밀도(중량) ≥ 500Wh/kg, 

에너지밀도(체적) ≥ 1kWh/L, 

열화율 ≤ 10%(100cycle) 등

    - (’25) 아연 음극 배터리(5Ah급 프로토타입 기준): 

충방전 효율 ≥ 90%, 에너지밀도(중량) ≥ 200Wh/kg, 

에너지밀도(체적) ≥ 500Wh/L, 

열화율 ≤ 10%(100cycle) 등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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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22년
예산 

(억 엔)

산업

기술

수송

효율

(로봇

·AI)

로봇·드론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사회 실현

(ロボット·ドロー
ンが活躍する省エ

ネルギー社会の実
現プロジェクト)

2017
~

2022

∙로봇·드론 기체의 성능평가 기준 개발

∙무인항공기의 운항관리시스템 및 충돌 회피 기술 개발

∙로봇·드론에 관한 국제 표준화 추진

∙비행 자동차의 선도조사 연구

1.91

항공기용 첨단 

시스템 실용화 

프로젝트

(航空機用先進
システム実用化
プロジェクト)

2015
~

2023

∙차세대 고효율 고출력 전기 추진 시스템

∙경량 배터리 개발

    - 황 담지 다공성 탄소 입자 연구 개발 등

∙차세대 엔진 동력 시스템(고내열 전동기, 효율적 배열 시스템 등)

∙차세대 전기 추진 시스템(전력제어·열·공기 관리시스템핵심) 개발 

및 지상 실증

    - (‘24) 프로토타입 설계/제작, 검증

22.32

전략적 혁신촉진 

프로그램(SIP) 

제2기 / 

자율주행(시스템 

및 서비스 확장)

(戦略的イノベ

ーション創造
プログラム(SIP)

第2期/自動運転 
(システムとサー

ビスの拡張))

2018
~

2022

∙자율주행시스템 개발·검증

    - 도쿄 임해부 실증 실험에 관한 인프라 정비, 사전 검증 

및 유지·관리, 실증 실험 실시 등 

∙자율주행 실용화를 위한 기반 기술 개발

    - 가상공간에서의 자율주행 평가 환경 정비 방법 개발, 

자율주행(Level 3,4)에 필요한 인식 기술에 관한 연구, 

교통 규제 정보의 데이터 정밀도 향상 등에 관한 모델 

시스템 등

∙자율주행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대

∙국제협력 강화

24.59

차세대 에어 

모빌리티(ReAMo) 

프로젝트 실현

(次世代空モビリ

ティの社会実装
に向けた実現
プロジェクト/

Realization of 

Advanced Air 

Mobility Project: 

ReAMo(リアモ)

プロジェクト)

2022
~

2026

∙차세대 에어 모빌리티의 안전성 향상·고성능화를 위한 기

체 성능을 적절히 평가하는 성능 평가 방법의 개발

    - (‘26) 드론의 성능 평가 방법 개발

    - (‘26) 비행 자동차의 성능 평가 방법 개발

    - (‘24) 조종자 1명이 여러 대의 드론을 운항(1대 다 운항)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 방법 개발

    - (‘26) 1대 다 운항 실현을 위한 기체 및 시스템의 요소 

기술 개발

∙차세대 에어 모빌리티의 운항 관리 기술 개발

    - (‘26) 무인항공기, 비행 차량, 기존 항공기의 공역 공유 

방법에 관한 연구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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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22년
예산 

(억 엔)

산업

기술

수송

효율

(재료·

나노

기술)

수송기기의 

혁신적 

구조·재료 개발

(革新的
新構造材料等

研究開発)

2014
~

2022

∙Multi 소재 설계 및 계면평가 등의 기술 개발

∙강재/알루미늄, 강재/CFRP, 알루미늄/CFRP 등의 접합기술 

개발

    * CFRP(Carbon Fiber Reinforced Polymer): 탄소 섬유 

강화 폴리머

∙혁신적 티타늄 소재 기술 개발

∙혁신적 알루미늄 소재 기술 개발

∙혁신적 마그네슘 소재 기술 개발

∙혁신적 강판 소재 기술 개발

∙열가소성 CFRP 소재 기술 개발

∙혁신 탄소섬유 기반 기술 개발

24.0

차세대 

복합소재 제조 

및 성형기술 

개발

(次世代
複合材創製·

成形技術開発
プロジェクト)

2020
~

2024

∙복합소재 기반 항공기 기체 설계 기술 개발

∙열가소성 CFRP를 활용한 항공기용 경량 기체 부품의 

고수율 성형 기술 개발

    - (’24) 종래의 열경화성 CFRP 대비 5배의 생산성 향상, 

열경화성 CFRP 수준의 경량화 및 자동적층속도 달성 등

∙고강도 고속 접합 조립 기술 개발

    - (’24) 파괴강도 30MPa 이상 달성

∙초고성능 SiC 섬유의 품질 안정성 향상 기술 개발

∙1400℃급 CMC 재료의 실용화 연구 개발

    * CMC(Ceramic Matrix Composite):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재료

∙1400℃급 CMC 재료의 실용화 연구 개발

∙고수율·저비용 CMC 제조공정 개발

    - (’23) 현행 대비 생산율 10배 향상

13.2

항공기 엔진용 

재료 개발·평가 

시스템 기반 

정비 사업

(航空機
エンジン向け

材料開発·

評価システム

基盤整備事業)

2021
~

2025

∙항공기 엔진의 경량화 및 내열성·내구성 향상을 위해 

항공기 엔진 부품 설계 및 제조 공정의 효율화

    - (’25) 경제성 확보 가능한 항공기 엔진 부품 단조 공정 

확립 및 시제품 평가 실시

∙AI 등을 활용한 국산 재료 개발 기술 확보

    - (’25) 자동 실험·평가 시스템 개발: 하루 평가 횟수 ≥ 100개, 

개발기간·비용~1/100, 경량·내열성 합금 2개 이상 

개발 등

∙재료 특성 및 실제 환경 하에서의 성능 데이터 수집

    - (’25) 국내 엔진 제조업체에서 3개 이상 부품 활용을 

가능케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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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온실가스 처리/흡수

‘온실가스 처리/흡수’ 기술은 온실가스를 포집(捕執)·저장·활용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흡수 또는 

대체하는 기술로 정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CCS 조기 도입 및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온실가스영향물질 

중 하나인 HFC(수소불화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냉매 개발을 지원

     (CCUS) 정유소(위치: 토마코마이市)에서의 실증을 통해 CO2 처리 관련 전주기(CO2분리·회수-수송-저장

-모니터링) 기술 확보 추진

     (Non-CO2) 기존 HFC 냉매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냉매를 개발하고, 차세대 

냉매 사용 시의 안전성·리스크 평가 방법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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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DO  - 국가 프로젝트(National Projects) 내 ‘온실가스 처리/흡수’ 관련 프로젝트 목록

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22년
예산 

(억 엔)

환경

차세대

화력·

CCUS

CCUS 

연구개발· 

실증 관련 사업

(CCUS 

研究開発·

実証関連事業)

2018
~

2026

∙CCUS 대규모 실증 시험: 정유소에서 배출되는 가스로부터 

CO2 분리·회수(연간 약 10만톤 규모) 및 지중(지하 

1,000m 이상)에 저장하는 CCS 실증시험 실시

    - (’26) 10만 톤/년 규모 CO2 분리·회수 설비를 운영, 

100만 톤/년 규모 압입율을 고려한 플랜트 설비기기 

설계 및 경제성 분석 실시

    - (’26) 상기 시설과 연계한 CO2 수송 실증 실시: 1만 톤/년 

규모의 CO2 수송 기반 기술 확립

∙대규모 CO2 저장의 안전한 이행에 필요한 기술 실용화 연구

    - (’23) 국내외 CCS 실증 사이트에서의 활용 및 피드백, 

CO2 저장·모니터링 기술 확립

∙CCUS 기술과 관련된 조사 실시

    - (’26) CCUS 기술 관련 최신 기술동향 조사, 최신 기술비용 

검토 및 시장 진입 동향 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관계자에게 

정보 제공

82.3

프론 

대책

에너지 절약·

低온실효과 

달성을 위한 

차세대 

냉매·냉동 공조 

기술 및 평가 

방법 개발

(省エネ化·

低温室効果
を達成できる

次世代 
冷媒·冷凍空調
技術及び評価
手法の開発)

2018
~

2022

∙차세대 냉매 및 이를 적용하는 기술 개발

    - (’22) 현재 판매 중인 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COP, 

APF 등)을 실현하는 기술에 대한 개별 목표 설정 및 달성

∙차세대 냉매의 기본 특성에 관한 데이터 취득 및 평가

    - (’22) 냉동 공조 기능 성능과 에너지 절약을 양립할 수 

있는 차세대 냉매후보에 대한 기본 물성 데이터 취득 및 

평가 실시

∙차세대 냉매의 안전성·리스크 평가 기법 개발

    - (’22) 차세대 냉매 추가 보충 시 안전성 및 위험 평가 

방법을 수립하고, 차세대 냉매 사용 시 안전 기준(업계 

규격 등) 확립에 기여하는 평가 데이터 제공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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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에너지 융복합

‘에너지 융복합’ 기술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술 중 둘 이상의 기술을 융합하여 에너지를 생산·

저장·전달·소비하는 기술로 정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저탄소 에너지의 폭발적 보급에 대비하여 기존 에너지 네트워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네트워크(전력망·열에너지망 등) 구축을 위한 기술 확보 추진

     (전력망) 재생에너지원(태양광·풍력) 간헐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계통·분산에너지자원 제어 시스템 

개발 및 고전압 직류(HVDC) 송전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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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DO  - 국가 프로젝트(National Projects) 내 ‘에너지 융복합’ 관련 프로젝트 목록

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22년
예산 

(억 엔)

에너지

시스템

스마트 

커뮤

니티

신재생에너지 

대량 도입을 위한 

차세대 전력 

네트워크 안정화 

기술 개발

(再生可能
エネルギーの

大量導入
に向けた

次世代電力
ネットワーク

安定化
技術開発)

2019
~

2023

∙일본판 커넥트&매니지(connect & manage)를 실현하기 

위한 계통 제어시스템 개발

    - (’23) Non-farm형* 계통접속 시스템 실증을 통해 효과 

검증, 합리적·효율적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

       * Non-farm:  송전 용량을 넘은 계통 접속이 가능하지만, 

계통 한계용량 내에서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전원 접속 구조

28.9

전력계통 혼잡 

완화 위한 분산형 

에너지 자원 

제어 기술 개발

(FLEX DER)

(電力系統の

混雑緩和
のための

分散型
エネルギー
リソース

制御技術開発 
(FLEX DER))

2022
~

2026

∙분산에너지자원(DER) 유연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 

개발 사업(FLEX DER: Development of Flexible and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Control Technology 

to Mitigate Congestion in Power Systems)

    * 분산에너지자원 유연성 시스템: 계통의 혼잡 상황이나 

DER의 활용 상황(배터리 충전 상태 등)을 공유, 발전·

부하량에 따라 DER 등의 제어를 가능케하는 플랫폼의 

핵심이 되는 시스템으로, 본 사업의 개발 대상임

∙애그리게이터(aggregator)*·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송배전 

사업자 등이 DER 유연성 시스템에 원활히 참여하도록 전력 

계통의 혼잡 상황과 송배전망에 접속되고 있는 DER의 

가동상황을 정밀하게 파악·분석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애그리게이터: DER 등을 통합 제어하고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미확정

다용도 

멀티터미널 직류 

송전 시스템 기반 

기술 개발

(多用途多端子
直流送電シス

テムの基盤
技術開発)

2020
~

2023

∙풍력발전 등의 직류 송전선을 다단자(Multi-terminal)화하여 

적절히 제어하여 고신뢰성·고효율 송전을 가능케 하는 

고전압 직류(HVDC) 송전 기술을 개발

∙직류 송전선을 지역 간 전력 공급 등의 용도에 이용할 수 

있는 제어 기술을 개발, 풍력발전 보급 뿐만 아니라 지역 

수급 밸런스 유지, 그리드 탄력성 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개발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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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 프로젝트

가. 저탄소 에너지 생산

‘저탄소 에너지 생산’ 기술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기존보다 적게 배출하면서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로 정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전력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태양광, 해상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추진 및 수소·암모니아 

발전 기술 개발·실증을 통한 무탄소 연료 수요 확대 및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에 집중

     (태양광) 설치 공간 다변화(작은공장 지붕, 건물 벽면 등)를 위한 경량성 및 유연성이 우수한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개발 및 실증

     (풍력) 저풍속·태풍·낙뢰·파도 등의 자연조건에 대응한 고정식·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비용 저감 

기술개발 및 실증

     (수소 발전) 수소 가스터빈 발전기술 실증을 통한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 및 혁신적 수소액화 기술, 

직접 MCH 전해 합성 기술, 저장·운송 설비 대형화 등을 통한 수소 공급 비용 저감 기술 확립

     (암모니아 발전) 연료 암모니아의 안정적 공급 및 공급 비용 절감 기술 개발, 화력발전의 탈탄소화 및 

연료 암모니아 수요 확대를 위한 암모니아 발전 기술 개발·실증

NEDO -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 프로젝트 - ‘저탄소 에너지 생산’ 관련 공고 주요 내용3)

3) NEDO Green Innovation Fund 프로젝트별 연구개발·사회실행계획(研究開発·社会実装計画)을 바탕으로 작성

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예산
(억엔)

태양광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次世代型太陽
電池の開発)

2021
~

2030

∙(R&D 목표)

    - (‘30) 발전비용 14엔/kWh 이하 달성

∙(CO2 감축효과, 일본기업 점유 기준)

    - (‘30) 약 60만 톤/년, (’50) 약 1억 톤/년

∙(경제적 효과, 일본기업 점유 기준)

    - (‘30) 약 125억 엔, (’50) 약 1.25조 엔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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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예산
(억엔)

태양광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次世代型太陽
電池の開発)

2021
~

2025

∙(1단계-①) 차세대 태양전지 기반기술 개발 사업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최적 재료 조성 개발

    - 높은 변환효율과 고내구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태양전지 셀 

요소기술(결정구조, 재료접합 등) 개발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분석 및 평가 기술 개발

80

∙(1단계-②) 차세대 태양전지 실용화 사업(TRL5)

    - 소면적 셀(수 cm2)의 실용화(모듈 레벨의 900 cm2 이상)를 위한 

제조공정(도포공정, 전극형성, 밀봉공정 등) 개발

120

2023
~

2030

∙(2단계)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 사업

    - 고품질·저비용 양산화 기술 및 경량성·유연성 유지 시공 

방법 개발

    - 필드 실증을 통한 성능검증 및 개량

    -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개발(TRL6~7)

298

해상풍력

해상풍력 발전의 

저비용화

(洋上風力発電
の低コスト化)

2021
~

2030

∙(R&D 목표)

    - (‘30)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 비용 8~9엔/kWh 달성, 

(’30) 국제적 수준(비용)의 부유식 해상풍력 상용화 기술 확립

∙(CO2 감축효과, 일본 시장)

    - (‘30) 약 300~700만 톤/년, (’50) 약 0.9억 톤/년

∙(경제적 효과, 세계 시장)

    - (‘30) 약 1조 엔, (’50) 약 2조 엔

1,195

2021
~

2025

∙(1단계-①) 차세대 풍력터빈 기술개발 사업

    - 풍력터빈의 고품질 대량 생산 기술

    - 태풍, 지진, 낙뢰, 저풍속 등 대응 풍력터빈 사양 최적화

    - 부유식 풍력터빈의 최적 설계 기술

    - 나셀 부품의 고성능·고신뢰·고내구·저비용화 기술개발

    - 저풍속 영역용 블레이드 개발을 통한 설비이용률 향상

150

2021
~

2023

∙(1단계-②) 부유식 풍력발전기 기초제조 및 설치비 저비용화 

기술개발 사업

    - 터빈 대형화 및 복잡한 해저지형 대응 부유체 기초의 최적화 

기술

    - 부유체 대량제조 기술

    - 계류시스템 최적화·저비용화·고내구화 기술

    - 하이브리드 계류 시스템의 경량화 기술

    - 저비용 시공기술 개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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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예산
(억엔)

해상풍력

해상풍력 발전의 

저비용화

(洋上風力発電
の低コスト化)

2021
~

2023

∙(1단계-③) 해상풍력 관련 전기설비 기술개발 사업

    - 터빈 대형화 대응 66kV 이상의 고전압 다이나믹 케이블 

개발 및 해상 송전비용 저비용화

    - 부유식 해상 변전소 개발

25

∙(1단계-④) 해상풍력 운영 및 유지보수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

    - 운전보수 및 수리 기술 개발

    - 디지털 기술에 의한 예방 보전·유지보수 고도화

    - 원격 모니터링, 공중·수중 드론 등 모니터링 및 점검 기술의 

고도화 및 저비용화

    - 낙뢰 고장 자동 판별 시스템 개발

70

2023
~

2030

∙(2단계)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 사업

    - 아시아 기상·해상 조건 대응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기술 개발

    - 부유식 해상풍력 통합 설계 및 고신뢰·저비용 기술개발

850

수소

대규모 수소 

공급망 구축

(大規模水素
サプライチェ

ーンの構築)

2021
~

2030

∙(R&D 목표)

    - (‘30) 수소 공급비용 30엔/Nm3 달성을 위한 해상 수송 기술 

확립

    - (‘50) 수소 공급비용 20엔/Nm3 이하 달성을 위한 혁신적 

수소 수송 기술 확립

    -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을 위한 수소 가스터빈 발전 기술 실현

∙(CO2 감축효과, 세계시장)

    - (‘30) 약 700만 톤/년, (’50) 약 4억 톤/년

∙(경제적 효과, 세계시장)

    - (‘30) 약 0.3조 엔, (’50) 약 5.5조 엔

3,000

2021
~

2030

∙국제 수소 공급망 기술의 확립 및 액화수소 관련 기기의 평가 

기반의 정비

    - 수소 수송기술 등의 대형화·고효율화 기술 개발·실증

(2,550억 엔)

    - 액화수소 관련 재료 평가 기반 정비(‘21~’25, 30억 엔)

    - 혁신적인 액화/수소화/탈수소화 기술 개발(150억 엔)

2730

∙실제 발전소에서의 수소 발전기술(혼소, 전소) 실증

    - 이미 개발된 수소 혼소용 연소기(혼소율 30%) 실증

    - 현재 개발 중인 수소 전소 연소기 실증을 통한 연소 안정성 

검증 및 부하추종 운전 검증

260

∙2025년 오사카 세계 박람회에서의 중간 성과 전시·활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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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예산
(억엔)

암모니아

연료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燃料アンモニ

アサプライチ

ェーンの構築)

2021
~

2030

∙(R&D 목표)

    - (‘30) 암모니아 공급비용 10엔/Nm3 후반 달성

    - (‘50) 암모니아 국내 도입량 3,000만 톤/년 달성을 위한 

암모니아 고혼소화·전소화 연소 기술 확립(석탄화력: 50% 이상 

암모니아 혼소 기술, 가스터빈: 실제 플랜트에서의 전소 기술)

∙(CO2 감축효과)

    - (‘30) 약 615만 톤/년(일본), (’50) 약 11.5억 톤/년(세계)

∙(경제적 효과, 세계시장)

    - (‘30) 약 0.75조 엔, (’50) 약 7.3조 엔

688

2021
~

2030

 【 암모니아 공급 비용 절감 기술 확립 】

∙암모니아 제조 신촉매 개발·실증(206억 엔)

    - 암모니아 제조 공정의 OPEX 비용 15% 이상 저감 기술 확립

(저온·저압 암모니아 합성 촉매 개발) 

∙그린 암모니아 전해 합성 기술 개발(26억 엔)

    - 1년간의 연속운전에 의해 최대 제조 가능량의 90% 이상 

제조가 가능한 그린 암모니아 전해 합성 기술 확립

232

2021
~

2029

 【 암모니아 발전의 고혼소화·전소화 기술 개발 】

∙석탄 보일러의 암모니아 고혼소(전소포함) 기술 개발·실증

(337억 엔)

    - 암모니아 연소 안정화를 위한 열량 확보, NOx 저감, 

미연소 암모니아의 억제 기술, 5만 kW 규모 이상의 실제 

보일러에서의 실증 등

∙가스터빈의 암모니아 전소 기술 개발·실증(119억 엔)

    - 가스터빈용 전소 버너 개발, 2천 kW 규모 이상 실제 

가스터빈에서의 실증 및 최적화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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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원료 대체

‘연·원료 대체’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연료·원료 또는 제품을 생산·운송·활용하는 

기술로 정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탄소중립 달성 및 수소사회 구현을 위해 그린수소 생산 및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집중

     (수소생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잉여전력을 수소로 변환·저장·이용하기 위한 

수전해 시스템 대형화 기술 및 P2X 대규모 실증 추진

     (수소활용)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고로 수소환원기술 및 수소 직접환원기술의 실용화 추진

 

NEDO -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 프로젝트 - ‘연·원료 대체’ 관련 공고 주요 내용4)

4) NEDO Green Innovation Fund 프로젝트별 연구개발·사회구현계획(研究開発·社会実装計画)을 바탕으로 작성

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예산 
(억엔)

수소

재생에너지 

전력 연계 

수전해 수소 

생산

(再エネ等由来
の電力を活用
した水電解に

よる水素製造)

2021
~

2030

∙(R&D 목표)

    - (‘30)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5.2만 엔/kW(現 14.4만 엔/kW)

    - (‘30) PEM 수전해 시스템 6.5만 엔/kW(現 37.9만 엔/kW)

    - (‘25) 수전해 시스템 성능평가 기반 기술 확립

∙(CO2 감축효과, 세계시장)

    - (‘30) 약 0.4억 톤/년, (’50) 약 15.2억 톤/년

∙(경제적 효과, 세계시장)

    - (‘30) 약 0.4조 엔(누적), (’50) 약 4.4조 엔(연간)

700

2021
~

2030

∙수전해 시스템 대형화 기술개발 및 Power-to-X 대규모 실증

    - 수전해 시스템의 대형화·모듈화 기술 개발

    - 촉매 도포 기술, 스택 제조 기술 등 신규 고성능 부품·소재의 

수전해 시스템 적용 기술 개발

    - 열 수요 또는 산업공정의 탈탄소화 실증 기술 개발

(On-site 수전해 생산 수소의 연료·원료 활용 공정 설계 등)

670

2021
~

2025
∙수전해 시스템 성능평가 기술 확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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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예산 
(억엔)

수소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 활용

(製鉄プロセス

における水素
活用)

2021
~

2030

∙(R&D 목표)

 【 고로 수소환원제철 기술 】

    - (‘30) CO2 배출 50% 이상 감축 가능한 고로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립(일본 제철소 내 1기 이상 도입 목표)

       ･ 코크스로 가스(COG) 내 수소 활용 수소환원제철 기술, 

CO2 분리·회수 기술 등 적용 CO2 배출 30% 감축 기술 구현

       ･ 중규모 시험고로(>500m3) CO2 배출 50% 이상 감축 기술 

실증

 【 직접 수소환원제철 기술 】

    - (‘30) 현행 고로 공법 대비 CO2 배출 50% 이상 감축 가능한 

직접 수소 환원 기술 확립

       ･ 저품위 철광석의 직접 수소 환원 기술 중규모급(실제 로 대비 

1/25~1/5) 실증

       ･ 고급강 제조를 위해 대규모 시험전로(처리량 약 300톤 규모) 

불순물의 농도를 고로 공법 수준(EX. 인 0.015% 이하, 질소 

40ppm 이하)으로 제어하는 기술 실증

∙(CO2 감축효과)

    - (‘30) 약  200만 톤/년(일본), (’50) 약 13억 톤/년(세계)

∙(경제적 효과, 세계시장)

    - (‘30) 약 3,200억 엔/년, (’50) 약 40조 엔/년

1,935

2021
~

2030

 【 고로를 이용한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

∙코크스로 가스(COG) 내 수소를 활용한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개발(‘21~’29, 140억 엔)

    - 코크스로 가스 내 수소 활용 환원기술, 미사용 폐열 이용 

고로 배기가스 내 CO2 분리·회수 기술, 시험고로(12m3) 

실증시험, 실제 고로급(5,000m3) 실증시험 개시 추진 등

∙외부수소나 고로 배기가스에 포함되는 CO2를 활용한 저탄

소화 기술 등의 개발(1,214억 엔)

    - 다량 수소 취입으로 인한 노내 온도 저하 억제 기술, 통기성 

확보 기술, 중규모 시험고로(>500m3)에서의 실증시험 실시 등

1,354

2021
~

2030

 【 저품위 철광석의 직접 수소 환원 기술 개발 】

∙직접 수소 환원 기술(소규모/중규모)의 개발(345억 엔)

    - 소규모 시험로에서의 요소 기술(원료 조건, 환원 조건 등) 개발, 

중규모급 직접환원로 제작 및 실증시험 등

∙직접환원철을 활용한 전기로(소규모 및 대규모)의 불순물 제거 

기술 개발(236억 엔)

    - 직접환원철-전기로 공정의 전기로의 불순물 제거 기술 개발, 

전기로 대형화 기술, 대규모 시험전기로 실증 등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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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 기술은 에너지의 생산·저장·전달·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기술로 정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산업효율) 차세대 파워 반도체 및 광전융합 소자, 절전 CPU, 절전 가속기 등 차세대 데이터센터 요소기술 

개발을 통한 디지털·ICT 산업의 에너지 소비 절감 및 그린 디지털화

(수송효율) 모빌리티의 전기화·지능화를 통한 수송부문 저탄소화 실현 및 무탄소 연료 활용 모빌리티 

확대

     (배터리·모터) 원자재 공급망과 LCA 측면을 고려한 전기차용 고용량 및 고출력 배터리 개발 및 저비용화, 

배터리 리사이클링, 차세대 고효율 모터 등의 개발을 통한 모빌리티 전기화 및 밸류체인 강화 추진

     (스마트화·지능화) 스마트 모빌리티 사회 구축을 위한 상용급 EV·FCV 보급 대응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자율주행 실현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소프트웨어·센서 시스템의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

     (항공기·선박) 수소 항공기용 부품 및 기체 구조에 관한 연구, 수소·암모니아 연료선의 핵심기술

(엔진, 연료탱크, 연료공급시스템 등) 개발 및 실증

NEDO -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 프로젝트 - ‘에너지효율’ 관련 공고 주요 내용5)

5) NEDO Green Innovation Fund 프로젝트별 연구개발·사회구현계획(研究開発·社会実装計画)을 바탕으로 작성

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예산 
(억엔)

산업효율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

(次世代デジタル

インフラの構築)

2021
~

2030

∙(R&D 목표)

 【 차세대 파워 반도체 】

    - (‘30) 차세대 파워 반도체 적용 변환기 등의 전자기기 손실 

50% 이상 저감 및 양산 시 Si 파워 반도체와 동등 수준 비용 

달성

    - (‘30) 8인치 SiC 웨이퍼의 결함 밀도 1자리 이상 감소 및 

비용 절감

 【 차세대 그린 데이터 센터 】

    - 현행 데이터센터 대비 40% 이상 에너지 절약 실현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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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예산 
(억엔)

산업효율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

(次世代デジタル

インフラの構築)

2021
~

2030

∙(CO2 감축효과, 세계시장)

    - (‘30) 약  17,560만 톤/년, (’50) 약 44,900만 톤/년

∙(경제적 효과, 세계시장)

    - (‘30) 약 19조 엔, (’50) 약 88조 엔

2021
~

2030

 【 차세대 그린 파워 반도체 개발 】

∙차세대 파워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기술 개발(332억 엔)

    - 전기차(1.2kV)·산업기기용(1.7kV) 파워 반도체 개발

    - 재생에너지 등 전력용(3.3kV) 파워 반도체 개발

    - 서버 등 전원기기용(<750V급) 파워 반도체 개발

∙차세대 파워 반도체를 위한 웨이퍼 기술 개발(186억 엔)

518

2021
~

2028

 【 차세대 그린 데이터 센터 기술 개발 】

∙광 일렉트로닉스 기술 개발

    - 광전융합 디바이스 개발(56억 엔)

    - 광 스마트 NIC(Network Interface Card) 개발(110억 엔)

∙빛에 적합한 칩 등의 고성능화·에너지 절약화 기술 개발

    - 절전 CPU 개발(502억 엔)

    - 절전 가속기 개발(90억 엔)

    - 비휘발성 메모리 개발(‘21~’30, 65억 엔)

    - 광대역 SSD 개발(19억 엔)

∙디스어그리게이션(disaggregation) 기술 개발(50억 엔)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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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예산 
(억엔)

수송효율

차세대 배터리· 

모터 개발

(次世代蓄電池·

次世代モータ

ーの開発)

2021
~

2030

∙(R&D 목표)

 【 차량 탑재용 고성능 배터리 】

    - (‘30) 고용량(체적에너지 밀도 700~800Wh/L 이상) 배터리 팩 개발

    - (‘30) 고출력(배터리 팩 출력밀도 2,000~2,500W/kg 이상, 체적에너지

밀도 200~300Wh/L 이상) 배터리의 요소기술·생산기술 확립

    - (‘30) 특정국 의존도 높은 재료(코발트, 흑연 등)를 저감하기 

위한 소재 기술, 소재 부품 제조공정의 저탄소화·고효율화 

기술개발

 【 배터리의 리사이클 】

    - (‘30) 시장가격(화합물, 금속단품 중 하나) 이하의 비용으로 배터리 

재료로서 재이용 가능한 수준의 금속 회수 기술 개발

       * 리튬 70 % 이상, 니켈 95% 이상, 코발트 95% 이상 회수 

목표

 【 모빌리티용 모터 】

    - 모터 시스템 효율 85% 이상, 모터 출력밀도 8.0kW/kg(모터 

단독), 3.0kW/kg(하우징, 베어링 등 포함 시스템 기준)

∙(CO2 감축효과, 잠재력 추계)

    - (‘30) 약 2.6억 톤/년, (’50) 약 9.4억 톤/년

∙(경제적 효과, 세계시장)

    - (‘30) 약 62조 엔, (’50) 약 182조 엔

1,510

2021
~

2030

∙고성능 배터리·재료의 연구 개발

    - 고성능 배터리 실용화 대응 기술(전고체 전지 등 계면제어 

기술, 고효율 생산 기술, 배터리 재료 및 구조 설계, 배터리 

소재 공급리스크 저감 기술, LCA 분석 등)

∙배터리의 리사이클 관련 기술 개발

    - 습식법·건식법의 개량 및 조합 등 배터리 리사이클 기술 개발 

및 실증

    - LCA 관점에서의 사업 리스크 분석 등

1,205

∙모빌리티용 모터 시스템의 고효율화·고출력밀도화 기술 개발

    - 모터의 재료, 구조, 냉각방법 등의 요소기술 및 시스템 

기본설계·검증에 관한 연구

    - 기어 및 인버터의 구조 설계 등

    - 희토류 금속의 사용량 저감 전략 및 LCA 분석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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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예산 
(억엔)

수송효율

전기차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동차 

컴퓨팅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電動車等省
エネ化のための

車載コンピュー
ティング·シミ

ュレーション

技術の開発)

2022
~

2030

∙(R&D 목표)

 【 자율주행 오픈형 기반 소프트웨어 ＆ 자율주행 센서 시스템】

    - (‘30) 차재 컴퓨팅의 70% 이상 전력소비 삭감(클라우드 

네트워크에 대한 부하 고려 필수)

    - (‘30) Level 4 수준의 자율주행(안전성, 신뢰성 등 포함)

 【 전기차 시뮬레이션 기반】 

    - (‘30)SOTIF* 대응 Level 4 수준의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정밀도 90% 이상 향상 및 

성능 검증 기간 반감 실현

       * SOTIF(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 의도된 기능의 

안전

∙(CO2 감축효과)

    - (‘30) 약 169만 톤/년(일본), (’50) 약 3.4억 톤/년(세계)

∙(경제적 효과, 세계시장)

    - (‘30) 약 43조 엔, (’40) 약 148조 엔

420

2022
~

2030

∙자율주행을 위한 오픈형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 기계 학습(딥 러닝)의 개선·보완

    - 프로그램의 명령수 삭감, 에너지 절약화 및 고성능화

    - 오픈형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구축

175

∙고성능 및 저전력 소비 자율주행 센서 시스템의 개발

    - 인식 처리(뉴럴 네트워크) 기능 재구성

    - 통합 인식 처리 방법에 대한 연구

    - 전송 정보량 삭감 및 센서 단독 지각 성능의 파라미터화 실시

195

2022
~

2028

∙전기차량 시뮬레이션 기반 구축

    - 현실 차량의 거동과 매우 높은 정밀도를 갖는 표준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기술 개발(요구사항 정의, 각 하위 모델 간의 I/F 정의, 물리적 

일치성 확인 등)

    - 디지털 트윈 평가방법 구축

    - 전기·자율주행차의 모델베이스 개발(MBD)을 가능케 하는 

시뮬레이션 기반 구축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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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예산 
(억엔)

수송효율

스마트 

모빌리티 

사회 구축

(スマートモビ

リティ社会の

構築)

2022
~

2030

∙(R&D 목표)

    - (‘30) 최소 3개 이상의 운수 케이스에서의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실용성 검증

       * 사회 전체의 에너지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최적화 

시스템, 바람직한 운행관리와 일체적인 에너지관리시스템, 

충전 인프라의 최적 배치에 관한 시뮬레이션 시스템

    - (‘30) 일정규모(area) EV·FCV 운행을 통한 에너지 이용 

데이터 취득 및 활용, 이를 통한 운행관리와 일체적인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

∙(CO2 감축효과, 잠재력 추계)

    - (‘40) 약 0.9억 톤/년, (’50) 약 2.6억 톤/년

∙(경제적 효과, 세계시장)

    - (‘40) 약 2.6조 엔/년, (’50) 약 7.1조 엔/년

1,130

2022
~

2030

∙상용급 전기자동차(EV)·연료전지자동차(FCV)의 본격 보급 

대응 사회 전체 최적화를 목표로 한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

    - 기상, 도로·교통, 에너지 등에 관한 데이터 활용 에너지 

이용·GHG 배출량·운행 루트의 최적화에 관한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 및 실용성 검증(정밀도, 유효성 등)

    - 데이터 모델의 유통·해석 등에 관한 아키텍처 구현 및 표준화 

등 검토

110

2022
~

2030

∙상용급 전기자동차(EV)·연료전지자동차(FCV)의 대규모 

도입 실현을 위한 운수사업자 측면의 운행관리와 일체적인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

    - 일정규모(area) EV·FCV 운행을 통한 에너지 이용 데이터 

취득 및 활용, 이를 통한 운행관리와 일체적인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용성 검증

    -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EV·FCV 도입 양립을 위한 

교환식 배터리, 무선 급전 기술 등 신기술 활용에 관한 연구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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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예산 
(억엔)

수송효율

차세대 항공기 

개발

(次世代航空機
の開発)

2021
~

2030

∙(R&D 목표)

    - (‘30) 수소 항공기용 핵심 기술(수소항공기용 엔진 연소기, 액화수소 

연료저장탱크 등) TRL 6 이상 실현

    - (‘30) 중소형 항공기의 기존 부재(금속합금) 대비 약 30% 

경량화, 복잡형상 대응 강도 향상(설계허용치 1.1~1.2배), TRL 6 

이상

∙(CO2 감축효과, 세계)

    - (’50) 약 3.9억 톤/년

∙(경제적 효과, 세계시장)

    - (’50) 약 1.2조 엔/년

210.8

2021
~

2030

∙수소 항공기용 핵심(core) 기술 개발

    - 수소 항공기용 엔진 연소기 시스템 기술 개발(116.3억 엔)

       * 엔진연소기의 NOx 배출량 ICAO CAEP/8 대비 54% 저감, 

수소연료저장탱크 수소연료 저장량의 2배 이하 중량 달성, 

2,000~3,000km의 항속 성능을 가진 수소 항공기 기체 

설계

    - 액화수소연료저장탱크 개발(48.5억 엔)

       * 항공기용 수소저장탱크의 내구성 및 신뢰성 확보 기술, 

시스템 전체의 열 관리 기술 등

    - 수소 항공기 기체 구조 검토(10.2 억 엔)

       * 연료저장탱크, 극저온 연료 등을 고려한 기체구상 최적 

설계

175

∙항공기 주요 구조부품의 복잡한 형상 대응·비약적 경량화 

기술 개발

    - 볼트, 너트 등의 접합 부품의 저감을 위한 접착면의 신뢰성 

향상에 관한 연구

    - 주름 저감 등의 재료 성형 기술 고도화

    - 신규 복합재 제조 기술

    - 파괴예측 및 해석 기술

    - 인증획득을 위한 안전성 평가 및 확보 기술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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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예산 
(억엔)

수송효율

차세대 선박 

개발

(次世代船舶の

開発)

2021
~

2030

∙(R&D 목표)

    - (‘30) 수소연료엔진, 연료탱크·연료공급시스템 개발을 통한 

수소연료선의 실증운항 완료(TRL 8 이상)

    - (‘28) 암모니아 연료엔진, 연료탱크·연료공급시스템 개발 및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공급체계 구축으로 조기 상업운항 

실현(TRL 9 이상)

    - (‘26) LNG 연료선의 메탄 슬립 저감률 60％ 이상 실현

(TRL 8 이상)

∙(CO2 감축효과, 세계 잠재력 추계)

    - (‘30) 약 33만 톤/년, (’50) 약 5.6억 톤/년(세계)

∙(경제적 효과, 세계시장)

    - (‘30) 약 0.17조 엔, (’50) 약 6.8조 엔

350

2021
~

2030

∙수소 연료선 개발

    - 수소연료엔진(전소 목표) 개발, 육상 시험, 실선 실증

    - 수소 연료탱크 및 연료공급시스템 개발(저온 취화·누설 대책, 

BOG 발생을 포함한 온도·압력 변동 대응 기술 등 )

210

2021
~

2028

∙암모니아 연료선 개발

    - 암모니아 연료엔진 개발(N2O 발생 문제 대책, 내부식성, 독성 등의 

안전 대책, 연료분사기술 등)

    - 암모니아 연료탱크 및 연료공급시스템 개발(부식·누설 대책, 

BOG 발생을 포함한 온도·압력 변동 대응 기술 등)

    -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체계 구축(벙커링선 개발)

119

2021
~

2026
∙LNG 연료선의 메탄 슬립 대책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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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온실가스 처리/흡수

‘온실가스 처리/흡수’ 기술은 온실가스를 포집(捕執)·저장·활용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흡수 또는 

대체하는 기술로 정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이산화탄소(CO2) 포집·저장·활용) 화력발전 및 시멘트·석유화학 등의 탄소집약적 산업에서의  배출에 

대비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 개발 집중

     (포집) 전력 및 산업부문 저압·저농도 배기가스로부터의 CO2 분리·회수 기술의 실증 및 저비용화

     (활용)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 원료, 콘크리트·시멘트의 원료 및 액체·기체 연료로 제조·활용하는 

이산화탄소 리사이클 기술개발 추진 활발

NEDO -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 프로젝트 - ‘온실가스 처리/흡수’ 관련 공고 주요 내용6)

6) NEDO Green Innovation Fund 프로젝트별 연구개발·사회구현계획(研究開発·社会実装計画)을 바탕으로 작성

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예산 
(억엔)

CO2 포집

CO2 분리·회수 

기술개발

(CO2の分離回
収等技術開発)

2021
~

2030

∙(R&D 목표)

    - (‘30) 저압·저농도 배기가스(대기압, CO2 농도 10% 이하)로부터 

CO2의 분리·회수 비용 2,000엔대/tCO2 이하 달성

∙(CO2 감축효과, 세계 잠재력 추계)

    - (‘30) 약 16억 톤/년, (’50) 약 80억 톤/년

∙(경제적 효과, 세계시장)

    - (‘30) 약 6조 엔/년, (’50) 약 10조 엔/년

382.3

2021
~

2030

∙천연가스 화력발전 배기가스로부터의 대규모 CO2 분리·회수 

기술개발·실증

    - CO2 분리·회수 소비에너지의 저감 기술(고성능 분리소재, 공정 

설계 등), 분리 회수 설비의 모듈화, 실제 가스 실증(1Ot/d 이상)

86.6

∙공장 배기가스 등으로부터의 중소규모 CO2 분리·회수 기술

개발·실증

    - 중소규모(분산형)의 저압·저농도 배기가스의 CO2 분리·회수 

기술의  저비용화 및 컴팩트화

    - 보일러, 가열로, 나프타 분해로 등 각 공장의 실제 가스 실증

(>0.5t/d)

272.2

∙CO2 분리·회수 소재의 공통 표준평가 기반 확립

    - ‘24년 평가체제 구축, 이후 국제표준화 추진
23.5



일본 NEDO R&D 프로그램 - “기후변화대응기술” 중심으로

36∕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예산 
(억엔)

CO2 활용

CO2 등 유래 

플라스틱 원료 

생산 기술 개발

(CO2等を用い

たプラスチック

原料製造技術
開発)

2021
~

2030

∙(R&D 목표)

    - (‘30) 현행 나프타 분해로와 동등 수준(소비에너지, 수율, 제조

비용)의 무탄소 열원 이용 나프타 열분해 버너 및 로 개발

    - (‘30) 폐플라스틱 및 폐고무 기반 기초화학제품 제조공정의 

저탄소화(제조공정 배출량: 폐플라스틱 0.8kg CO2/kg올레핀, 폐고무 

1.2kg CO2/kg올레핀, 저비용화(현행 리사이클 플라스틱 대비 제조비용 

20% 감소) 및 실증(수천~수만 톤/년 규모)

    - (‘30) CO2 기반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폴리우레탄 제조기술의 

배출량 저감 및 기능성 향상

    - (‘30) 인공광합성 기반 수소제조 기술(변환효율 10% 이상 광촉매, 

수 헥타르 규모 실증, 수소제조비용 30엔/Nm3)

    - (‘30) 탄소제로 올레핀 제조기술 확립 및 실증(수율 80~90%, 

내구성 1만시간 이상, 수천~수만 톤/년 규모, 현행 MTO 공정 대비 제조비용 

20% 감소)

∙(CO2 감축효과, 세계시장)

    - (‘30) 약 0.4억 톤/년, (’50) 약 11억 톤/년

∙(경제적 효과, 세계시장)

    - (‘30) 약 10조 엔/년, (’50) 약 360조 엔/년

1,262

2021
~

2030

∙(열원전환) 나프타 분해로의 고도화 기술 개발

    - Carbon-free 열원(암모니아 또는 수소)에 의한 나프타 분해로의 

고도화 개발·실증(수만 톤/년 규모)

166

∙(원료순환) 폐플라스틱·폐고무로부터의 기초화학제품 제조

기술 개발

    - 폐플라스틱·폐고무의 가스화 또는 열분해 등에 의한 기초

화학제품(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 제조(수율 60~80%) 기술 

개발

    - LCA 평가를 통한 유망제품 선정 및 실증(수천~수만 톤/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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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예산 
(억엔)

CO2 활용

CO2 등 유래 

플라스틱 원료 

생산 기술 개발

(CO2等を用い

たプラスチック

原料製造技術
開発)

2021
~

2028

∙(원료전환) CO2 유래 기능성 화학제품 제조기술 개발

    - 포스겐 대체를 위한 CO2 유래 기능성 화학제품(폴리카보네이트, 

폴리우레탄 등) 제조기술의 개발·실증(수백~수천톤/년)

200

2021
~

2030

∙(원료전환) 알코올류로부터의 화학제품 제조 기술의 개발

    - 그린수소(인공광합성) 등의 화학원료 제조기술 개발·실증

(169억 엔)

       * 변환효율 10% 달성을 위한 광촉매 개발, 광촉매 패널 제조

(0.5만엔/m2 이하, 내구성 1만시간 이상 등), 광촉매 패널 필드 

테스트 등의 연구

    - 메탄올, 에탄올 등으로부터의 기초화학제품 제조기술(MTO, 

ETO 기술) 개발·실증(‘21~’28, 314억 엔)

       * 에틸렌 또는 프로필렌 선택률 70% 이상, 올레핀 수율 

80~90% 수천~수만 톤/년 규모

483

CO2 등 유래 

연료 생산 

기술 개발

(CO2等を用いた

燃料製造
技術開発)

2022
~

2030

 【 액체연료(수송용 연료): 합성 연료 】

∙(R&D 목표)

    - (‘28) 파일럿 규모(300BPD)의 액체 연료 수율 80% 달성

    - (‘27) 승용차 연료이용단계에서의 CO2 배출량 50% 감축 

기술 확립

    - (‘27) 대형차 순열효율 55% 이상 실현 기술 확립

∙(CO2 감축효과, 일본)

    - (‘30) 약 4.5만 톤/년, (’50) 약 1.2억 톤/년

∙(경제적 효과, 일본)

    - (’50) 약 7.1조 엔/년

 【 액체연료(수송용 연료): SAF(지속가능한 항공 연료) 】

∙(R&D 목표)

    - (‘30) 항공기 SAF 연료 탑재

       * Alcohol To Jet 기술 확립, 액체연료 수율 50% 이상, 제조

비용 100엔대/L

∙(CO2 감축효과, 일본 항공사 기준)

(‘30) 약  506~849만 톤/년, (’50) 약 5,233만 톤/년

∙(경제적 효과, 일본 항공사 기준)

    - (‘30) 약 2,500억~1.1조 엔/년, (’50) 약 2.3조 엔/년

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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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예산 
(억엔)

CO2 활용

CO2 등 유래 

연료 생산 

기술 개발

(CO2等を用いた

燃料製造
技術開発)

 【 기체연료(산업용·가정용): 합성 메탄 】

∙(R&D 목표)

    - (‘30) 종합적 에너지 변환 효율 60% 초과 실현

∙(CO2 감축효과, 일본)

    - (‘30) 약 90만 톤/년, (’50) 약 8,000만 톤/년

∙(경제적 효과, 일본)

    - (‘30) 약 200억 엔/년, (’50) 약 1.8조 엔/년

 【 기체연료(산업용·가정용): 그린 LPG 】

∙(R&D 목표)

    - (‘30) 그린 LPG 합성 기술 확립(생성율 30%→50%)

∙(CO2 감축효과)

    - (‘30) 약 3,000톤/년(일본), (’50) 약 6,450만 톤/년(세계)

∙(경제적 효과, 세계시장)

    - (‘30) 약 4억 엔(일본), (’50) 약 5.9조 엔(세계)

2022
~

2028

 【 액체연료(수송용 연료): 합성 연료 】

∙액체 연료 수율 향상 기술 개발(‘22~’28, 545.6억 엔) 

    - Reverse Water Gas Shift 반응-Fischer-Tropsch 합성에 

의한 탄화수소 제조-제품 업그레이딩 등 일련의 액체연료 

제조 시스템 개발 및 반응 조건 최적화

∙연료 이용 기술의 고도화 기술 개발(‘22~’27, 30억 엔)

    - 합성 연료의 성상에 적합한 연소기술·배기가스 처리 기술 

개발

575.6

2022
~

2026

 【 액체연료(수송용 연료): SAF(지속가능한 항공 연료) 】

∙SAF 제조 관련 기술 개발

    - 무수·함수 에탄올 모두를 원료로 할 수 있는 ATJ 제조 

플랜트 설계·개발

    - 함수 에탄올의 수분 제거 기술 및 배수 처리 기술

    - SAF 제조 플랜트 대형화 기술 개발

299.5

2022
~

2030

 【 기체연료(산업용·가정용): 합성 메탄 】

∙합성메탄 제조에 관한 혁신적 기술 개발

    - 그린 수소와 회수한 CO2를 활용한 메탄 합성을 위한 촉매 

및 반응 시스템 개발  

242.2

2022
~

2030

 【 기체연료(산업용·가정용): 그린 LPG 】

∙그린 LPG 합성기술 개발

    - 촉매활성이 우수한 그린 LPG 합성 촉매 개발, 부산물 

물 처리 기술 개발 등의 기반 기술 개발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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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예산 
(억엔)

CO2 활용

CO2 활용 

콘크리트·시멘트 

생산기술 개발

(CO2を用いた

コンクリート等
製造技術開発)

2021
~

2030

∙(R&D 목표)

 【 콘크리트 】

    - (‘30) 저탄소 콘크리트 제조 시스템 확립 및 기존 콘크리트 

제품과의 동등 이하의 비용 달성

       * CO2 감축량: 310~350kg/m3
(감축량 내 CO2 고정량: 120~ 

200kg/m3)

    - (‘30) CO2 고정량을 최대화한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 방법

(고정량의 계측·평가) 확립 및 국제 표준화 실현

【 시멘트 】

    - (‘30) 기존 아민(amine) 흡수법 수준의 비용 경쟁력을 갖는 

CO2 회수형 시멘트 제조공정 확립

       * 프리히터 발생 CO2의 80% 이상 흡수 및 저비용화(아민 

흡수법에 의한 에너지 원단위: 2.6GJ/tCO2)

    - (‘30) 회수한 CO2 이용 탄산염 제조·시멘트 원료화 기술 확립

       * 폐기물로부터 10% 이상의 산화칼슘 추출, 탄산염의 CO2 

고정량 400kg/ton 이상, 석회석 가격 5배 수준의 탄산염 

제조비용 확보, 탄산염 가이드라인 구축

∙(CO2 감축효과, 세계시장)

    - (‘30) 약 6~14억 톤/년, (’50) 약 30억 톤/년

∙(경제적 효과, 세계시장)

    - (‘30) 약 3,800억 엔, (’50) 약 156조 엔

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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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연구(사업) 내용
예산 
(억엔)

CO2 활용

CO2 활용 

콘크리트·시멘트 

생산기술 개발

(CO2を用いた

コンクリート等
製造技術開発)

2021
~

2030

∙CO₂ 배출 저감량·고정량을  최대화한 콘크리트 제조 기술 

개발

    - 콘크리트 생산 과정에서 CO2 배출 저감량과 고정량을 

최대화한 콘크리트 제조시스템 확립 및 저비용화(기존 제품 

수준 비용 경쟁력 확보)

303.7

2022
~

2030

∙저탄소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고정량 평가방법 관련 기술 

개발
55.7

2021
~

2030

∙시멘트 제조공정에서의 CO2 회수 기술의 설계 및 실증

    - 석회석 유래의 CO2를 전량 가까이 회수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비용 저감

    - NSP(new suspension preheater) 킬른에서의 CO2 회수 기술의 

설계 및 실증(열 이용, 회수 CO2의 메탄화 등)

157.0

∙다양한 칼슘원을 이용한 탄산염화 기술 확립

    -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로부터 대량의 산화칼슘을 추출·

회수하는 기술 개발

    - CO2를 대량으로 고정하는 탄산염화 기술 개발

    - 탄산염화 반응에 유리한 알칼리 금속 선정

    - 제조된 탄산염 이용 시멘트 제조 공정 개발

    - 폐기물 유래 탄산염·시멘트 제조 기술 및 제품 품질의 

가이드라인 책정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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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요약 및 시사점

NEDO는 에너지 및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기술개발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Seed 기술 발굴에서부터 중장기 과제추진과 실증까지 포함하고 있음

     4개 활동영역(① 에너지 시스템, ② 에너지 절약·환경, ③ 산업기술, ④ 신산업 창출 및 씨드(seed) 

기술 발굴)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통합 관리를 실시 중이며,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 ‘문샷’과 같은 

별도의 공공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 중

본 기술정책 Focus 16-2호는 NEDO에서 통합 관리 중인 프로젝트 중 ① NEDO 국가 프로젝트(2장)와 

별도 지원 중인 ②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3장) 내 프로젝트들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

규칙에 따라 분류한 후 프로젝트별 세부내용 정리·분석 수행

     국가 프로젝트 세부내용

         - (저탄소 에너지 생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차세대 화력발전의 CO2 

배출량 저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 (연·원료 대체) 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전주기 기술개발 추진,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목질계·미세조류 활용 바이오연료 공급망 구축 및 자원순환 기술개발

         - (에너지 효율) 에너지 활용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열에너지의 효율적 활용·변환·저장 

및 전기 모빌리티용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

         - (온실가스 처리/흡수)  CCS 조기 도입 및 실용화 위한 기술개발·실증 추진 및 온실가스 영향물질 

중 하나인 HFC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냉매 개발

         - (에너지 융복합) 저탄소 에너지의 폭발적 보급에 대비하여 기존 에너지 네트워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기술 확보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 세부내용

         - (저탄소 에너지 생산) 전력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태양광, 해상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추진 및 수소·암모니아 발전 기술 개발·실증을 통한 무탄소 연료 수요 확대 및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에 집중

         - (연·원료 대체) 탄소중립 달성 및 수소사회 구현을 위해 그린수소 생산 및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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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효율) 차세대 데이터센터 요소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 및 그린 디지털화를 추진, 

모빌리티의 전기화·지능화를 통한 수송부문 저탄소화 실현 및 무탄소 연료 활용 모빌리티 확대

         - (온실가스 처리/흡수) 화력발전 및 시멘트·석유화학 등의 탄소집약적 산업에서의 배출에 대비한 

CO2 포집 및 활용 기술 개발 집중

일본은 NEDO를 중심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통합 관리 및 자금 

지원을 추진 중이며, 해당 기술이 신산업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급 가이드라인 수립, 동향 조사·분석 

등을 적극 수행

     우리나라 정부 역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며, 이러한 연구개발 결과물이 

신시장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장·기술 동향 조사 및 분석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을 체계적·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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