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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의하면 바이오매스 발전실적은 2013년 부터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연료는 Wood pellet으로 2013년 696Gwh, 2014년 2,764Gwh, 2015년에
는 2,512Gwh를 발전 하였고 국내 Wood pellet 총 소비량은 2015년 기준 148만톤이며 그 중 발전용으
로 소비된 Wood pellet은 108만톤으로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Wood pellet 소요량을 
예측한 결과 국내 발전용으로 필요한 Wood pellet 소요량은 2020년 261만톤, 2025년 685만톤, 2030년 
1,139만톤이 필요하며, 최적 바이오매스 발전량 산정을 위하여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국내 생산 Wood 
pellet 사용량을 50%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기 허가 신청된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2021년 226만
톤의 Wood pellet이 국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 되었다.

주제어 : 우드펠릿, 우드펠릿 소요량,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발전, 신·재생에너지  

  Abstract : In accordance with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Supply Statistics, biomass power 
generation has surged since 2013, and use of wood pellet has the most sharply increased, 696Gwh 
in 2013, 2,764Gwh in 2014 and 2,512Gwh in 2015. Total domestic wood pellet consumption was 
1.48million tons in 2015, of which wood pellets consumed for power generation account for about 
1.08million tons, about 73%. In this study, we gained the result that the wood pellet would be 
consumed 2.61million tons in 2020, 6.85million tons in 2025, 11.39million tons in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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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lso calculated the optimum biomass power generation, on the premise that the power plant 
co-fire 50% biomass, and the result was that 2.26million tons of wood pellets should be produced 
domestically in 2021 to operate the present licensed wood pellet power plant from this study. 

Keywords : Wood Pellet, Wood pellets amount, Biomass, Biomass Power Plant, 
              New & Renewable Energy
  

1. 서 론

  정부는 MOTIE(2014)에서 2035년까지 전체 
전력량의 13.4%를 New & Renewable Energy로 
공급하고 그중 바이오에너지로 18%를 공급하겠
다고 공표하였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BAU) 대비 3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국
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The 
State Affairs Planning Advisory Committee 
(2017) 국정운영 5개년 자료에 따르면 MOTIE 
(2017)에서 규정하고 있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28%
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세계 각국은 
파리기후협약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3].
  바이오매스 에너지원 중 Wood pellet은 발전회
사들을 중심으로 석탄과 혼소하는 연료로 사용하
고 있으며 NARS(2016)에 따르면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의무공급량 대
비 2014년 20.9%, 2015년 18.1% 비율로 Wood 
Pellet을 사용하였다 [4]. FAO(2017)에 의하면 한
국은 2014년 기준 185만톤을 수입하여 전세계 
수입량의 12.8%를 차지, Wood Pellet 수입국 세
계 4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되는 우드펠릿 중 
69%를 동남아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수입된 대부분의 우드펠릿은 한국전력 발전자회
사들이 RPS 의무공급량을 이행을 위하여 석탄발
전소에 혼소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17년에 영동
화력 발전소 1호기(125Mw)가 국내 최초·최대규
모의 Wood pellet 전소발전소로 전환한 것을 계
기로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KFS(2016)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Wood 
pellet 생산량은 2015년 기준 8.2만톤으로 소비량 
148만톤 대비 5.6%인 상황에서 Wood pellet으로 
2013년 696Gwh, 2014년 2,764Gwh, 2015년에

는 2,512Gwh를 발전하였음을 MOTIE(2016a)에
서 알 수 있으며 사용된 바이오매스연료 중 
Bio-SRF는 2014년부터 발전 연료로 사용되어 
2014년 341Gwh, 2015년 653Gwh의 전력을 생
산하였다 [6,7].
  바이오에너지 중 전소발전으로 인정되어 RPS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바이오매스는 Wood 
pellet, Wood chip, Bio-SRF 등이며 MOTIE 
(2016b)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연료들에 대
한 발전 비중을 분석하면 Wood pellet 발전량은 
2013년 91.8%, 2014년 86.4%, 2015년 76.2%, 
2012년부터 2015년 평균은 82.3%의 비중을 차
지하고 Bio-SRF는 2014년 10.3%에서 2015년 
19.8% 우드칩은 2014년 3.3%, 2015년 4.0%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KPX(2017) 전력거래소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3Mw 이상의 발
전소는 동해바이오, 전주페이퍼, 석문에너지, 당
진바이오 등으로 2015년 말 기준 총 설비용량은 
186.7Mw이며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동서발전의 
동해바이오(30Mw)가 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하
는 발전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민간기업인 
GS EPS가 100Mw급 발전사업에 진출하면서 바
이오매스 발전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기존에 준공되어 운영되는 바이오
매스 발전소는 Wood pellet을 사용하기 보다는 
우드칩이나 Bio-SRF를 주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이들 바이오매스 발전회사의 연료사용량과 Wood 
pellet 사용량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Wood 
pellet의 대규모 사용처는 주요 석탄혼소 및 
Wood pellet 전소발전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9].
  본 연구에서는 KFS(2016) 통계에 의해 언급된 
국내 Wood pellet 생산량이 2015년 소비량 148
만톤 대비 5.6%인 상황에서 바이오매스 전소발
전소 신규 허가 신청 용량은 841.6Mw에 이르고 
있어 바이오매스 발전소 허가량 및 Wood 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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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소에 따른 Wood pellet 소요량 예측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 가동되고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소와 신규허가 신청된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서 필요한 Wood pellet 소요량과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의 혼소 사용계획 및 국내 연도별 RPS 
의무공급량을 토대로 Wood pellet 소요량을 연구
하였으며 국내에서 생산된 Wood pellet을 50% 
사용하여 발전한다는 가정하에 국내에서 발전가
능한 최적 바이오매스 발전량을 연구하였다. 

2. 연구방법

  2016년 기준 전기위원회에 신청된 신규 바이
오매스 발전소 허가 신청현황은 Fig. 1에서 알 수 
있듯이 2020년까지 841.6Mw의 발전설비가 허가 
신청되어 건설이 계획되고 있으며 이들 발전설비
가 계획대로 준공될 경우 2020년 말 기준 바이
오매스 발전의 총 설비용량 규모는 1,028.2Mw
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연도별도 세분하면 
2016년 78.9Mw(8개), 2017년 160.1Mw(8개), 
2018년 192.7Mw(9개), 2019년 209.9Mw(2개), 
2020년 200Mw(1개)로 총 841.6Mw(28개)가 허
가 신청되어 있거나 기 허가를 득 하였다. 

Fig. 1. State of Biomass power plant license 
application.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연
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동서발전은 Bio-SRF와 
우드칩을 주 연료로 사용하고 전주페이퍼는 자사
에서 발생되는 Bio-SRF를 주원료로 사용하되 부
족한 물량을 시장에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GS EPS는 2015년 9월에 준공하였으나 실제 정
상가동이 다소 늦어졌고 Bio-SRF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점 그리고 석문에너지는 실제 가동이 
2017년 들어서 시작된 점을 종합 고려할 때, 국
내에서 발전용으로 사용된 Wood pellet의 대부분

은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혼소용으로 사용되었다
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Wood pellet 보다 
Bio-SRF가 열량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 [10,11]. 한편 수입되는 Wood 
pellet의 대부분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에서 사용
되고 있는 것은 NARS(2016)과 KFS(2016)을 토
대로 정리한 Fig. 2의 2015년 Wood pellet 발전
량 2,508.9 Gwh 에서도 증명되는데 이 물량을 
기초로 바이오매스 연료별 발전비율은 분석하면 
Fig 3.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Fig. 2. Power generation amount by the type 
of biomass fuel [4,6].

Fig. 3. Power generation ratio by the type of 
biomass fuel.

  기존에 바이오매스 연료 열량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결과가 있으나 해외 임목이라는 특수성과 
폐자원을 활용한 우드칩이나 타 바이오매스 에너
지원을 혼용하고 있다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검
토되었다 [12,13]. 그러므로 국내 산림바이오매스 
원료로 선행 연구된 연구 논문을 기초로 Wood 
pellet 열량을 3,850kcal/kg으로 산정하고 CFBC 
보일러의 경우 설비효율을 50% 이상으로 산정하
여 선행연구 하였으나 PF사업의 경우 설비효율을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발전설비 효
율을 40%로 가정했을 경우 Fig. 2에서의 Wood 
pellet 사용 발전소를 추정하면, 2015년 국내 발
전용으로 사용된 Wood pellet 사용량은 140만톤
이며 NARS(2016)에서 조사한 결과는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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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orific value and generating efficiency of wood pellet

Calorific value 3,850kcal/kg

generating efficiency 40%

operating date 330day

Table 1. Calorific value and generating efficiency of wood pellets by operating date

Classification Total Residencial Stoves Industrial Agricultural Generation

2014Yr 1,737,274 57,865 20,095 76,650 118,000 1,464,664

Rate(%) 100.0% 3.3% 1.2% 4.4% 6.8% 84.3%

2015Yr 1,478,175 75,496 37,772 153,090 133,300 1,078,517

Rate(%) 100.0% 5.1% 2.6% 10.4% 9.0% 73.0%

Average 1,607,725 66,681 28,934 114,870 125,650 1,271,591

Rate(%) 100.0% 4.1% 1.8% 7.1% 7.8% 79.1%

Table 2. Domestic Wood pellet consumption by usage (Korea Forest Service, 2015) [6]

[unit : tons]

발전자회사에서 혼소용으로 사용한 Wood pellet 
사용량이 132만톤으로 조사되었다 [14,15,16]. 이
를 바탕으로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사용된 
Wood pellet 대부분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까지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를 제외한 바
이오매스 발전사들은 소량의 Wood pellet을 사용 
하였으나 동서발전(동해바이오)이 2017년도에 연
료를 Wood pellet으로 전환하였다. 향후 석문에
너지, GS EPS Wood pellet 사용 검토, 환경 운
송 등 발전사업 허가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시장 상황을 고려할 경우 Bio-SRF의 비중
이 증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본 연
구에서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계획이 계획대
로 진행되고 계획 준공년도 다음해에 정상 가동
된다는 가정 하에 Wood pellet 소요량을 추정하
였으며 발전소 건설 특성(자본투입, 민원, 인허가 
등)상 계획보다 준공이 지연되는 것이 보편적이
므로 준공 계획년도 다음해부터 연료를 정상적으
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발전설비 
효율은 건설 예정인 프로젝트 사례 조사에서 확
인된 설비 효율 40%를 적용하였고 연료열량은 
기존 선행연구 논문에서 제시된 열량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3,850Kcal/kg을 반영하였다 [14]. 증설
되는 발전소에 사용되는 연료를 Fig. 3과 같이 
2012-2015년 평균인 Wood pellet 사용비율 
82.3%로 가정할 수 있으나 시장 조사결과 Fig. 3

에는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들의 Wood pellet 혼소
사용 실적이 포함되어 있어 두 경우의 가정을 수
립하여 향후 Wood pellet 소요량을 산정하였으며 
Wood pellet 열량 및 발전효율은 Table 1과 같
이 가정 하였다.

  1)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① 2018년 이전에 준공하여 운영되는 바이오
매스 발전소는 2016년부터 사용량의 30%를 
Wood pellet을 혼소하여 사용한다.    
  ② 2018-2020년 가동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는 Wood pellet을 50% 혼소한다.
  ③ 2021년에 준공되어 2022년부터 가동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Wood pellet 전소발전
(Wood pellet 100%)으로 가동하고 증설되는 발
전량은 2016-2020년 까지 허가 신청된 평균 발
전량(168.3Mw)만큼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한다.
  Fig. 2의 2015년 Wood pellet 발전량 
2,508Mwh를 열량(1kwh=860kcal)으로 환산하면 
2.21756×1012 kcal이며 이를 Wood pellet 열량
3,850kcal/kg을 적용하여 Wood pellet 양으로 변
환하면 560.327톤이다. 이는 효율 100%일 때 기
준이므로 Table 2의 통계자료를 활용하면 2015
년 발전용으로 사용된 Wood pellet 사용량 
1,078,517톤을 적용할 경우 Wood pellet을 혼소
한 발전소의 발전효율은 51.95%라고 추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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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반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 2
조의 기준에 집단에너지 열병합 발전소의 발전효
율은 65%이상이고 열 생산량이 전기생산량 보다 
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시장에서 
65-72%범위에서 가동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전소발전소의 발전효율은 40%를 기준으로 적용
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2015년도에 수입된 
Wood pellet이 열병합발전소와 전소발전소에 혼
합되어 사용되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으나 검토결
과 2015년도에는 국내에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소
가 가동되지 않았으므로 대부분 석탄발전 혼소용
으로 사용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16년 이후에 
전소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RPS 가중치가 혼소
발전보다 전소발전이 1.5배 높은 것을 고려하여 
2021년 이후에 가동되는 발전소의 경우 전소발전
으로 가정하고 발전 효율을 40%로 적용하였다. 
이를 근거로 Wood pellet 사용량 환산은 아래 가
정으로 추산하였다.

④ 발전용량 Wood pellet 사용량 환산
  - 발전용량(Mw) × 가동일수(day) × 24시간
(h/day) = 발전량(Mwh)
    발전량(Mwh) × 1,000(Kwh/Mwh) × 
859.845(Kcal/Kwh) = 발전량(Kcal)
  - Wood pellet 혼소시 열량 : 발전량(Kcal) × 
혼소비율 = Wood pellet 필요 열량(Kcal)
  - Wood pellet 필요량 : Wood pellet 필요 열
량(Kcal) ÷ Wood pellet 열량(3,850 Kcal/kg) = 
Wood pellet 필요량(kg)
  - 발전효율 적용 Wood pellet 필요량 : 효율 
100%인 경우 Wood pellet 필요량(kg) ÷ 발전효
율 = 발전효율 적용 Wood pellet 필요량(kg)

  2)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혼소
  ① Fig. 4의 2014년 Wood pellet 사용실적과 
2015-2017년 사용계획을 평균하여 2020년까지 
적용
  ② 2020년 이후는 RPS의무량 증가비율 만큼 
혼소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적용 

   Fig. 4. Power plant company Wood pellet 
       .  import plan (expected).

3. 결과 및 고찰

1)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① 2018년 이전에 준공하여 운영되는 바이오
매스 발전소는 2016년부터 사용량의 30%를 
Wood pellet을 혼소하여 사용
   - 2016년 이전 준공된 발전용량(186.7Mw)
     •발전량 : 발전용량 186.7(Mw) × 
330(day) × 24(hr/day) = 1,478,664(Mwh) ×  
1,000(Kwh/Mwh) × 859.845(Kcal/Kwh) = 
1,271,421,847,080Kcal
     •30% Wood pellet 혼소시 Wood pellet 
열량 : 1,271,421,847,080Kcal × 혼소비율(30%) 
= 381,426,554,124(Kcal)
     •Wood pellet 필요량 : 381,426,554,124 
(Kcal) ÷ 3,850(Kcal/Kg) = 99,071,832(kg)
     •발전효율 40% 적용 : 99,071,832kg/0.4 
= 247,679,580kg = 247.680Ton/Yr
   - 2016년~2017년 준공되는 바이오매스 발전
소 Wood pellet 소요량
     •2017년 : 104,670Ton/Yr(78.9Mw)
     •2018년 : 212,392Ton/Yr(160.1Mw)
  상기 ①의 방식을 ②, ③에 적용하면
  ② 2018년 ~ 2020년 가동되는 바이오매스 발
전소는 Wood pellet을 50% 혼소한다.
   - 2018년 ~ 2020년 준공되는 바이오매스 발
전소 Wood pellet 소요량
    •2019년 : 426,065Ton/Yr(192.7Mw)
    •2020년 : 464,095Ton/Yr(209.2Mw)
    •2021년 : 442,206Ton/Yr(200Mw)
  ③ 2021년에 준공되어 2022년 가동되는 바이
오매스 발전소는 Wood pellet 전소발전(Wood 
pellet 100%)으로 가동하고 증설되는 발전량은 
2016년~2020년까지 허가 신청된 평균 발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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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Mw)만큼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2022년 이후 가동되는 발전소 소요량
    •2022년 이후 : 744,233Ton/Yr(168.3Mw)

2)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혼소
  ① Fig. 4를 기준 2014년 Wood pellet 사용실
적과 2015-2017년 사용계획을 평균하여 2020년
까지 적용
   - 2016년 ~ 2020년 사용량 : 매년 1,150.5 
thousands Ton/Yr 사용
  ② 2020년 이후는 RPS의무량 증가비율 만큼 
혼소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적용
   - Fig. 5 “Annual obligatory renewable 
service supply ratio”을 기준으로
      전년도 사용량 × ((전년도 RPS 사용비
율)/(당해년도 RPS 사용비율))

  Fig. 5. Annual obligatory renewable service 
         supply ratio

Fig. 6. Amount of wood pellets accoring to 
the expansion of biomass power plant 
and the increase of co-firing ratio.

  Fig. 6에서 알 수 있듯이 2016년 Wood pellet 
사용량은 139.8만톤으로 산정되었으며 혼소비율
이 50%로 상승하는 2019년에는 214.1만톤으로 
증가하다가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의 사용량이 
RPS 증가비율에 비례하여 증가되는 2021년에는 
321.2만톤으로, 전소발전소가 가동되는 2022년에
는 412.1만톤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는 실제 시장에서 전소발전 수요가 발생되고 
있으며 전소발전시 100Mw 발전소에 약 40만 톤
의 Wood pellet이 사용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과
다하게 산정되었다 할 수 없으며 국내 발전용으
로 필요한 Wood pellet 수요는 2020년 261만톤, 
2025년 685만톤, 2030년 1,139만톤으로 늘어나
게할 것으로 추정된다. 발전소의 발전효율을 
40%로 가정했을 경우 현재 가동되고 있는 바이
오매스 발전소 효율 51.95%를 적용하게 되면 
2020년에는 201만톤에서 2025년과 2030년에는 
각각 527만톤과 877만톤의 Wood pellet이 필요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Fig. 6의 분석 결과는 KEEI(2017)에서 예측한 
Fig. 7과 HWAKINS WRIGHT사(2017)에서 예
측한 국내 Wood pellet 수요전망에서 도출된 수
요량 보다 다소 적으며 그 이유는 신규로 설치되
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2021년부터 전소발전으
로 가정한데 기인한다 [17, 18].

Fig. 7. Industrial wood pellet demand forecast  
of Asia countries(~2021).

  특이한 점은 Fig. 7에서 2018년부터 아시아시
장 중 한국, 일본, 중국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기존 우드펠릿 
시장을 이끌던 EU국가들 중 주요 사용국들의 우
드펠릿 시장 성장속도가 가정용과 산업용(발전용 
포함)에서 정체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9]. 
반면에 중국의 수요는 2018년 이후 5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 성
장속도 및 에너지 사용량을 고려할 때 2020년 
이후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세계 우
드펠릿 시장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으며 KFS(2014)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적정량
의 벌채가 행해지지 않은 결과 2015년 기준 Ⅳ
영급 이상의 임목축적량이 Ⅱ영급 이상이 전체 
임목축적량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 
이후에는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여 관리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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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연적으로 쇠퇴기에 들어설 수 있다고 언급
한 바 있다[20, 21].

Fig. 8. Wood pellet demand forecast accoring 
to the expansion of biomass power 
plant (~2030)

 
  Fig. 8에서 석탄 혼소를 제외한 바이오매스 발
전설비 증설에 따른 Wood pellet 사용량을 예측
하였으며, 발전소를 증설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이 
연료 수급의 안정성이 최우선 검토 항목임을 고
려,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최적용량은 국내 
바이오매스 원재료 공급비율이 최소 50% 이상 
공급받을 수 있을 만큼의 원재료 시장이 형성되
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국내 연료를 
50% 사용한다는 기준을 토대로 본 연구결과를 
적용하면 국내 Wood pellet 전소발전소의 건설은 
국내 바이오매스 생산량이 석탄혼소 사용량 제외 
시 2021년까지 95만톤, 혼소 사용량 고려시 226
만톤 생산되어야 현재까지 허가 신청된 바이오매
스 발전소의 운영이 가능하며, 2025년 1.87Gw 
바이오매스 발전소 가동시 혼소하는 양을 포함하
여 441만톤, 2030년 2.7Gw 바이오매스 발전시 
709만톤의 국내 바이오매스 연료가 생산되어야 
바이오매스 발전소 운영이 안정적으로 가능하다
는 결론에 이른다.    

4. 결  론

  세계 Wood pellet 수요량은 2016년 기준 전년
대비 약 6% 증가한 2,860만 톤이며, 77.3%를 영
국과 네덜란드와 같은 EU에서 사용하였다[22]. 
반면에 아시아 국가들의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수준을 보면 아직 높은 
편은 아니다[23]. 국내에서 소비되는 Wood 
pellet은 2015년 기준 94.7%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Wood pellet 시장은 발전회사들이 

RPS 대응 방안으로 석탄발전소에 Wood pellet을 
혼소하면서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2016년까지는 Wood pellet을 석탄발전소 혼소용
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 들어 전소발전소가 가동
되고 있고 신규로 Wood pellet 전소발전소 건설
계획이 증가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실
제로 2015년 기준 국내 Wood pellet 생산량이 
10만톤도 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미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계획은 2016년 허가 신청 기준 
1,028.3Mw이며 이에 따른 필요 연료량이 2022
년 기준 412만톤에 달한다.
  이는 바이오매스 연료생산량은 증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계획이 수립되
어 있는 것이며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계획대로 
건설 가동된다면 현재처럼 Wood pellet을 해외에
서 대부분 수입하게 되어 국부유출의 원인이 되
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
전소 계획에 준하여 국내 바이오매스 연료 생산
량을 늘리거나 국내에서 바이오매스 생산량이 증
가하는 것과 일정부문 비례하게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 증설을 허가해야 한다. 또한, 산림이 훼손되
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없
는 산림은 경제림으로 조성 및 자원화를 추진해
야하며 기존에 방치되어 버려지고 있는 산림자원 
및 부산물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되고 원자력 발전 
및 석탄발전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바
이오매스 발전 설비로 전환 및 신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의 확대는 국
부 유출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바이오매스 발전사
업에 투자한 사업자에게 위험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국내 바이오매스 원재료 사용을 기반으로 한 
적정량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증설은 국내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며, 국토의 약 67%가 임야인 국내 현실에
서 일정부분 에너지자립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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