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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개요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하여 1994년 발효

-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 국가로 가입

 목적: 기후시스템의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

 최종 의사결정기구: 당사국총회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상설부속기구

SBI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이행부속기구

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평가와 검토

 매년 2회 개최

 모든 작업 상황에 대해 총회에 보고

 협약과 관련된 과학·기술적 정보와 자문 제공

 매년 2회 개최

 모든 작업 상황에 대해 총회에 보고

 현재, 농업의제 논의

4



 많은 국가들이 부대행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의견과 비젼 제시

- 농업부문에서의 감축 및 어려움에 대한 기술 보고서 발간 (2008)

- 농업에 대한 비공식 논의 (2009∼2010)

 신규제안 의제로 ‘농업부문 작업계획’ 논의 (SBSTA 34, 2011)

 SBSTA에서의 농업 이슈 논의 요청 (COP17, 2011)

 농업을 별도 의제로 논의 시작 (SBSTA 36, 2012)

 적응과 감축에 대한 그룹별 이견 (SBSTA 37, 2012)

- 식량안보 중요성, 기술이전 및 협력에 대해서는 모든 당사국들이 공감

- 선진국은 적응과 감축, 식량안보, 기술이전의 균형적 논의를 주장

- 개도국은 식량 안보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주장 (감축 부문 제외)

농업의제 논의 동향

그룹간대립 → 합의문채택(co-benefit) → 워크숍개최 → 향후 발전방안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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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및공동이익 (co-benefit) 포함한합의문작성 (SBSTA 38, 2013)

 in-session workshop 개최 (SBSTA 39, 2013)

- 기후변화영향,기후변화대응농업부문적응노력,기후변화적응향상의기술현황

 향후 농업발전을 위한 논의 주제 선정 (SBSTA 40, 2014)

- 주제 A. 이상기상에 대한 영향 평가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 주제 B.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농업 취약성 평가

SBSTA 42 In-session workshop 개최 (2015. 6.)

- 주제 C. 농업의 다양성을 고려한 적응 방안, 환경을 고려한 co-benefit 기술

- 주제 D. 식량안보 및 지속성을 고려한 생산성 향상 기술

SBSTA 44 In-session workshop 개최 (2015. 6.)

농업의제 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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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제 논의 동향

 주제 A, B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국가별 의견 교환 (SBSTA 42, 2015)

- 농업은 식량안보에 중요하며, 특히 아프리카 및 개도국의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이 큰 분야임이 재차 강조되었음.

- 극한 이상기상 현상에 대비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은 농업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분야

*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보와 정확성이 요구됨

* 지역별/국가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험과 지식 공유가 필요함

- 완화는 농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낮추고 효과적 적응 계획은 농업생태계의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줄임으로서 농업생산체계에 기여하게 됨.

 효과적인 조기경보 시스템은 단순한 전망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영향 평가 필요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UNFCCC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

- 시너지 효과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요구하였음.

 우리나라농업부문이상기상에대한조기경보시스템구축현황및추진계획에대한국가의견서제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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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견 등록 (http://www4.unfccc.int/submissions/SitePages/session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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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TA 42 농업관련 워크숍 결과 보고서 검토 계획

 농업부문 발전방안 워크숍 4건이 끝난 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결정

- SBSTA 45 (2016.11.)에서 종합적으로 작성하기로 함

SBSTA 43 (2015. 12, 파리)

주요 내용

(출처: IPCC 5차 보고서 )

 SBSTA 43에서 농업의제는 자세하게 다뤄지지 않았음

 SBSTA 44 (2016.5.)에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in-session 워크숍 추진 (주제 C, D)

-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UNFCCC의 핵심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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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inar: SBSTA and Agriculture in 2016

 주관: FAO, CGIAR (국제농업연구연합기구)

 일시: 2016. 3. 1. 17:00∼19:00

 SBSTA 44 농업 워크숍 준비를 위한 지원

 ASEAN Climate Resilience Network

- 개발기술의적용확대,재정지원및역량강화,소규모농가를위한정보제공

 CCAFS (Climate Change,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 Laser-assisted precision land leveling

- Alternate wetting and drying in irrigated rice production

- Weather-based insurance

- Climate-smart villages

- Stress-tolerant rice var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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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환경건전성 그룹)

-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건전성을 목표로 결성 (2000)

- 한국, 스위스, 멕시코,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 한국: G77 창립 멤버 이었으나 OECD 가입으로 자동 탈퇴

 FoA (Friends of Agriculture)

- 선진국 중심으로 주요 의제에 대한 사전 의견 조율을 위한 비공식 모임

- 한국은 SBSTA 40 (2014)부터 참석

농진청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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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출범의 특징



신기후체제 출범 과정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신기후체제 하에서 각 국가들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지를 자발적으로 정해서 제출

COP 17

• 2011, 남아공 더반

• 교토의정서 후속 신기후체제 논의

• ’15년까지 새로운 기후협약 도출 합의

COP 19

• 2013, 폴란드 바르샤바

• 국가별 기여방안(INDC) ’15년까지 제출 합의

COP 20

• 2014, 페루 리마

• INDC 작성지침 구체화

COP 21

• 2015, 프랑스 파리

• 파리 협정

COP 18

• 2012, 카타르 도하

• 교토의정서 효력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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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의 특징

구 분 교토의정서 (Pre-2020) 신기후체제 (Post-2020)

 범위  감축에 초점
 감축을 포함한 포괄적 대응

 적응, 재정, 기술, 역량강화, 투명성

 주체  그룹별 별도 적용  모든 당사국에 적용

 목표설정  Top-down  Bottom-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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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C의 적응 내용 현황

구 분 내용적 분류

상

(적극적 참여 표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한 국가

 INDC 제출 분량의 1/3 이상이 적응 관련 내용

 국가적응대책을 이미 수립 하였거나 구성 과정에 있음

중

(보통의 참여 표시)

 적응 관련 개략적 내용을 포함 (세부적인 내용 미포함)

 국가적응대책을 수립 하였거나 구성 과정에 있음

하

(미미한 참여 표시)

 대부분의 유럽국가를 포함한 선진국

 적응관련 대책에 대한 필요성만 논의

(출처: 송영일, 2015)

15



 '교토의정서'와 달리 당사국 모두에게 감축 의무가 있는 보편적인 첫 기후합의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시대 이전 상승폭인 2℃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 (1.5℃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노력)

* 2℃상승억제는현재제출된각국의NDC로는불충분하며,국제적노력강화필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 및 기술 협력

 합의문 서문에 ‘식량안보’ 관련 조항 삽입

- 식량안보 보장과 기아 해결이 근본적인 우선 순위

- 식량공급 시스템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히 취약함을 인지

파리 협정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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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평균기온 상승억제 목표선정 배경

4도 증가

3도 증가

2도 증가

1도 증가

•1,800-6,000만 인구 기아의 위험, 3-16억 인구 물 스트레스

•2억 인구가 기아의 위험, 10-20억 인구가 물 스트레스에 처함

최악의 기후재앙 방지를 위한 온도 상승폭

• 온실가스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

•해안 습지대 30% 침수

•45억 인구 기아의 위험, 12-30억 인구가 물 스트레스에 처함

•연안도시 물에 잠김, 빙하소멸 및 전지구적 물 부족

•저위도 지역 곡물 생산량 심각한 감소, 각종 질병 및 전염병 증가

(출처: 이동근, 2015)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대비 2℃ 이하로 억제할 것을 공동 비전으로 합의
(2010, COP16 칸쿤)

 강화된 목표 1.5℃ 이하로 억제할 것을 제의 (2014, COP20 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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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평균기온 2℃ 상승억제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출처: UNFCCC, 2015)

Implement policies that are aligned with countries’ national circumstanc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at have proven cost-effective, scalable, and replicate

Utilize national policies to set the foundation for Post-2020 action as
enshrined in countries’ INDCs

Implement effective carbon pricing

Integrate climate policy objectives and climate
resilience into national and sectorial policies and plans

Increase investments in low-carbon technologies

Utilize existing initiatives, partnership and UN institutions

Increase collaboration with other Parties to promote further
climate action

Encourage action at the sub-national level

Increase engagement with the privat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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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관련 국제연맹



4‰ (4/1000) 이니셔티브

4‰: 과학적 불확성은 있으나 전지구적으로 토양의 유기탄소 저장량을 8,200 억톤으로 가정할 때,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토양에 연간 추가로 축적 가능한 탄소량 약 35억톤을 목표로 함

 2015년 12월 COP 21 (파리)에서 출범

- 세계 토양의 해를 기념, 스마트 토양관리를 통한 적응, 완화 등 기후변화 대응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영농을 통해 토양 유기물 함량 및

토양탄소 격리를 제고하기 위한 기술 및 연구, 정책 등을 공유하는 협력체계

 (주요 활동) 토양탄소 저장 관련 정책, 과학 정보 및 경험 공유

- 토양의 탄소저장 잠재능 평가 및 토양탄소 모니터링

- 토양탄소 증가를 위한 최적영농방법, 식량안보 및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 평가

- 토양탄소 증가를 위한 정책지원

 농경지 토양 비옥도 증진 기술 및 농촌 바이오매스 활용 토양 탄소 격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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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스마트농업연맹 (GACSA, The Global Alliance for Climate-Smart Agriculture)

 2014년 9월 유엔기후정상회담 (뉴욕)에서 출범

 회원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독립 단체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인류의 식량안보 및 영양 개선

 지속적인 생산성 및 소득 향상,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증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식량안보 유지

 (주요 활동) 기상, 수자원, 탄소, 양분, 에너지 및 정보 분야

 2016. 2. 현재, 회원은 22개 국가를 포함한 113개 그룹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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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농업온실가스연구연맹 (GRA, Global Research Alliance on Agricultural GHGs)

 2009년 출범 (논분과, 밭분과, 축산분과로 구성)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식량생산 증가를 위한 실용적 기술 개발 및 적용

 농업 시스템의 효율성과 회복력 증가 등 최적 농업기술 증진

 우리나라는 2011년 가입

 (주요 활동)

- 농업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위한 기술서 출간

- 감축 및 적응 방법 개발 및 협력

- 개도국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지원 및 능력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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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메탄 이니셔티브 (The Global Methane Initiative)

 G8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의 제안으로 설립 (’04)

- 우리나라는 2005년 가입

 비용효율적,단기적방법을통한메탄배출저감,회수및이용촉진을위한국제협력강화

 현재 43개 회원국 참여 (전지구 메탄 배출량의 약 70%)

 분과 위원회 (5개)

- 농업(Agriculture), 석탄(Coal Mines), 지역폐기물(Municipal Solid Waste),

석유/가스(Oil & Gas Systems), 폐수(Wastewater)

 (주요 활동)

- 메탄가스 배출원 확인 및 배출량 산정 방법 개발 등 연구

- 메탄 저감 기술 관련 기술훈련 등 정보 교류

- 메탄 회수에 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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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IFOAM,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1972년 출범 (1990년 가입)

 생태적·사회적·경제적 유기농업 실천을 지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유기농업 실천

- 유기농으로 물리ㆍ화학성 개선 및 가뭄 발생 시 효과적 대응

 (주요 활동)

- 유기농 관련 국제 인증 기준 마련 및 인증기관 지정

- 유기농 관련 정기·비정기 출판물 간행

- 유기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 및 교류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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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

 전세계적으로온실가스배출량은AFOLU부문이24%차지 (‘10)

- 농업: 10∼12%, LULUCF: 12% (저소득국가의 경우, 50% 이상)

- LULUCF > 축산 > 농경지

-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은 전체 배출량의 3.3∼3.0% (‘10∼‘13)

(출처: UNFCCC, 2015)

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산림과 토지를 흡수원으로 인정하고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를 의무 이행수단으로 허용



기후스마트농업 (Climate-Smart Agriculture)

 기아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 2050년 까지 전세계적으로 두 배로 증산 필요

 기후변화 적응 및 회복력 증진

 2℃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필요

 능력배양 (capacity building)은 기후스마트농업의 중심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사회 분야와 규모의 연계 필요

- 지역 토착민의 고유정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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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Smart Village 사례

 네팔, 인도 (아시아), 세네갈, 케냐 (아프리카)

 Weather smart: 기상예보, ICT 기반 농업 컨설팅

 Water smart: 빗물저장, 관개수 관리

 Carbon smart: 혼농임업, 경운관리, 가축관리, land-use 시스템

 Nitrogen smart: 맞춤형 양분관리, 정밀 시비관리, 두과작물

 Energy smart: 바이오연료, 고효율 엔진, 최소 경운

 Knowledge smart: farmer to farmer 교육, 시장정보

(출처: CGIAR, CCAF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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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

(출처: ADB,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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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출처: ADB,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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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및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토양분야 과제

(출처: Janzen 등, Global Prospects Rooted in Soil Science)

기후변화적응과관련한생산성제고및양분수지기본의효율적자원이용분야연구강화

-식량안보 (농업생산성),자원안보 (자원이용의효율성),기후변화대응 (생태계건전성및회복력)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토양분야 과제

 Food: How can we feed billions more without harming our soil or broader environment?

 Fresh Water: How can we manage our soils to use dwindling pools more wisely?

 Nutrients: How do we preserve and enhance the fertility of our soils while exporting ever

bigger harvests?

 Energy: How can we manage our lands to accommodate increasing demands?

 Climate Change: How will it affect the productivity and resilience of our soils?

 Biodiversity: How can we better understand and enhance the biotic communities within and

on the soil to create more resilient and fructuous ecosystems?

 Recycling Wastes: How can we better use soils as bio-geochemical reactors, thereby avoiding

contamination and maintaining soil productivity?

 Global Perspective: How can we develop a seamless perspective that still allows us to

optimize management practices for local places, wherever they may be?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 효과 분석

(출처: https://solutions.mckinsey.com/climatedesk)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비용곡선

- 감축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및 중장기적 탄소배출권 예시 기능

- 감축량과 비용분석 기능

 온실가스 감축 농업기술은 감축량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비용 효율적 방안임

- 벼 재배 관리, 경운 및 잔사 관리, 작물양분 관리 등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 기술협력 체계

(출처: 미래부)

 기후변화대응기술이 감축과 적응의 핵심 수단

 기술의 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확대∙강화

 국가지정기구 (Nationally Designated Entity)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각국의 글로벌 기술협력 창구 (한국: 미래부 지정, ‘15. 11)

 국내 기술협력의 우선 순위 결정 및 선진국-개도국간 기술협력을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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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유엔 개발정상회의 (2015. 9, 뉴욕)

 2016~2030년간 글로벌 개발협력 지침 역할 (對개도국 개발협력 업무 활용)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 169개 세부목표 발표

 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확보, 적응력 강화, 토양의 질 개선

- 개도국 농업생산 역량 강화 위한 국제협력 (농촌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지도사업)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

 육상 생태계 보호,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억제 및 생물다양성 보호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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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 개발목표
(MDGs : Millenium Development Goals)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3.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배양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5. 산모건강의 증진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퇴치

7. 지속가능한 환경보장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 빈곤 종식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영양 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

3. 건강한 삶 보장 및 복리 증진

4.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5. 양성평등 달성 및 여성과 소녀 권익 신장

6.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관리 보장

7.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식 촉진

10.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

14.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15. 육상생태계보호및지속가능한이용,사막화방지,토지황폐화억제및생물다양성보호

16.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제도 구축

17.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개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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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N에 요청한 개도국의 수요 기술 현황 (농업)

 지속 가능한 농업 (기후리스크 관리)

 생태계 복원력 증가

 건조기술 및 농산물 저장기술

 농촌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및 청정개발에 대한 적응대책 강화

 낙농업에서의 냉동장치 사용을 위한 냉매교체 장비 지원

CTCN (Climate Technology Center & Network)

▸ 개도국 기술이전 증진을 위한 기술지원, 기후기술 관련 DB 구축·제공, 지식공유 (온라인

교육 등), 이해당사자간 협력 및 네트워크 증진 (국제포럼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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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협력

 ‘기술 개발 및 이전’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간 협력의 핵심 요소

 선진국의개도국에대한지원확대와개도국의 온실가스감축동참으로전세계가

통합적인공동체로발전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 기술을 통한 글로벌 문제해결에 기여

- 세계적 수준의 R&D 역량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보유

- 압축성장과정에서축적한다양한스펙트럼의기술에대한개도국의관심이큼

- 대외적으로인정받고있는기술역량에비해기술분야협력은상대적으로미흡하다는평가

 성과창출형 기술협력 추진: 국가간 강점 연계·시너지형 국제협력

- 국가간 win-win할 수 있는 기술 실증 및 사업화 협력

 글로벌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추진

- ODA를 활용한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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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ODA가 개도국 농업생산에 미치는 효과

 소득 국가별 생산 관련 직∙간접 ODA 효과 실증 분석 (국제농업개발학회, 2015)

- 개도국특성: GDP에서농업비중이큼⇒농업개발이국제경제개발협력의전제조건

 직접 ODA: LDC와 LMIC에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업 생산량 증대 효과

- 농업개발, 농지정리, 농업용수 공급 등 생산에 필요한 필수적 요소 지원

 간접 ODA: UMIC에 교육훈련등을통한고부가가치농산물생산지원

- 농업정책, 행정관리, 농지개혁, 대체작물개발등생산량확충지원

 World Bank의소득분류에따라

 LDC (Least Developed Countries, 최빈국)

 LMIC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하위중소득국)

 UMIC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상위중소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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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FS (Climate Change,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기후변화와 농업·식량 안보에 관한 국제 농업연구 프로그램 협의체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 유지를 위한 아프리카 및 개도국 농업분야에 지원

 소규모 영세 농가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활동 지원으로 완화에 대한 기여 기대

CSA
Practices

Climate Risk
Management

Low Emission
Agriculture

Gender & Social
Inclusion

Policies &
Institutions

- 영세 농가에 기후변화 적응+교섭(approaches)에 초점을 둠

⇒ 생산성과 자연적 적응을 통한 co-benefit 유도

- 연구자, 지역관계자, 농가가 함께하는 Climate-smart villages 프로그램 운영

⇒ 영농기술,기후정보서비스,마을발전계획,지역교육의협력을통한시너지효과

S. AsiaIndiaVietnam KenyaUganda
(http://ccafs.cgia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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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및 CTA

 온난화및인구증가에따른식량안보해결을위한방법으로개도국의CSA강조

- 작물재배에서 홍수나 가뭄에 대한 대응력 강화

- 물, 토지, 양분 등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능력 배양

 소규모 농가 등 빈곤층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 체계(safety-net) 구축 강조

-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climate service로 특히 물 사용 강조

-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과 함께 유사 프로젝트 도모 등 지속 가능성의 확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응능력 배양 (품종 육성, 재배방법 개선), 물 관리(용수

요구량 저감), 홍수 적응 능력 강화, 가축 사육기술 배양 (사료개선, 축종개선) 등

ADB (Asian Development Bank)

CTA (Technical Centre for Agricultural and Rur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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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협력 사업

 AFACI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 Asian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2009.11.)

- 식량생산 개선, 지속농업을 위한 협력 (아시아 11개국 대상)

 KAFACI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 Korea-Af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2010. 7.)

- 아프리카 지역의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공동 해결 (17개국 대상)

 KoLFACI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 Korea-Latin Ame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2014. 9.)

- 남미 카리브 연안 국가와의 농업기술 협력 (12개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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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도국들의 기후변화대응 사례



몽고의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녹색발전 전략(Green Development Polices)를 통한 기후변화 적응 및 완

화

- 기후변화 대응 방안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및 행정적 구조 형성

- 적응 능력 향상을 통한 생태적 균형 및 사회경제적 취약성 저감

- 환경친화적 기술 및 효율 개선을 통한 단계적 온실가스 감축

- 국가적 기후 관측망, 연구 및 평가 향상

-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통한 지지 및 참여

 몽고 농업부문의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 (축산 및 초지관리)

- 축산의 생산성 증대

- 토양개량, 사막화 방지 및 토양탄소 격리 향상

농업부문 NAMA 추진 계획

초지의 탄소격리 잠재량

45



코스타리카 농업의 기후변화 대응

 국가적으로 2021년을 탄소중립(carbon neutral) 목표로 설정

 농업과 환경분야의 협력

- 기후변화 취약성, 배출 완화 및 적응 개선을 위한 양 부처의 협력

- 농업, 축산 및 환경 분야의 시너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농업부문 탄소중립 사례

- 탄소중립 커피 생산: 커피 협동조합 쿠페도타 (COOPEDOTA)

탄소중립 추진 전략주제발표 (CO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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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오피아 농업의 기후변화 대응

 대부분 소규모 영농, 토양 침식 심각

 농경지 퇴비 시용으로 토양탄소 보유능 증가

- 토지 복원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농경지 4% 증가를 목표

- 지속적 생산성 확보로 농업관련 산업 확산

 기후 정책 구조 및 발전 계획

- 농업생산성 증대로 2025년까지 탄소 중립과 소득 중간 상태 달성

- 기후 회복성 녹색 경제 전략: 배출량 감소, 작물과 가축의 생산성 증대

-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NAMAs 설계: 한 가지 틀로 모든 NAMAs에 적용 불가

NAMAs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국가 적정감축행동)

- 개도국이 기술, 재정, 능력배양을 지원받아 자발적으로 국가별 수준 및 역량에 부합하게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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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잠비아

- 농업은 잠비아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NAPs에 대한 중요 부문

- 10개의 국가 우선과제를 선정 했으며, 농업관련 분야가 가장 큼

 말라위

- 농업, 수자원, 건강, 교통, 국가기간산업, 인구, 재난관리, 산림, gender

- 핵심 분야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기후 시나리오 방법론

 베트남

- 기후변화에 대한 National Action Plan(2012∼2020) 작성

- 적응 노력: 품종개량, 물관리, 토지보전

NAP (National Adaption Plan, 국가적응계획)

-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중장기적 국가 적응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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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남아시아 지역의 친환경마을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사례 )

-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촌 에너지 개선

* 인도의 도시지역에서 소득빈곤 (20%) 보다 에너지 빈곤층 (28%)이 높음

-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고 저탄소 성장의 co-benefit을 통한 삶의 개선 지원

- 국가에너지전략:화석연료사용저감및재생에너지증가로에너지안보확립

 캄보디아 (Clean Stove Project)

- 기후변화센터가 KOICA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농촌 주방환경 개선 사업

- 나무땔감을 바이오가스 (가축분뇨)로 대체

49



맺음말

 식량안보 확보를 근본으로 한 기후변화 취약성 인식

- Recognizing the fundamental priority of safeguarding food security

…

 적응과 완화를 연계한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 모색 (co-benefit)

- 온실가스 배출저감 기술 개발 및 자원이용 효율 증진

- 토지분야의 흡수원 확충 및 비옥도 증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과학과 전통지식 연계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한 기후변화 완화 지원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 : 민간부문 및 CTCN 연계 등

 산림분야 연계: 경작지 확보 위한 산림 훼손 문제 해결

신기후체제에 따른 개도국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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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

The Paris Agreement opened the door for meaningful action on agriculture

under climate change. (CGIAR)



 

신기후변화체제에 따른 국제농업개발협력 전략:  

새마을 ODA 모델 개발 
 

 

이요한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담론 1. 신기후변화협약의 의미? 

 

 담론 2. 신기후변화협약과 국제협력? 

 

 담론 3. 신기후변화협약과 농림업분야 전략 

 

 담론 4. 새마을국제개발협력 ODA 모델 적용 

 



담론1. 신기후변화협약의 의미? 

2015. 12. 12. 신기후변화체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 



기후변화?  

세계 이상 기후 발생 

자료: http://www.cyberschool.co.kr/gh/gh10.htm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기후변화 

서울 

대구 

제주 

과거 100년간 우리나라 기온 상승 추이 

자료: 기상청 (2015) 



신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 

1997 교토의정서 
 

일부 선진국의 GHG 감축 의무 
 

유럽 위주로 참여 
- 미국, 중국 불참 

 
참여국의 온실가스배출량:  

전체 14% 

 
 
 
 

2015 파리협정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참여 
 

대부분의 국가 참여 
- 195개국 참여 

 
참여국의 온실가스배출량:  

전체 90% 

 
 
 
 2℃ 목표 1.5℃ 목표 



신기후변화협약의 의미? 



신기후변화협약의 의미? 

HOW? 



신기후변화협약의 의미? 

탄소순환의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탄소 사용을 줄여야 함 
    - 즉, 절대적 소비량을 줄여야 함 



신기후변화협약의 의미? 



요약: 신기후변화협약의 의미?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대응과 노력이 필요 
 기후변화 현상을 사실로 수용 
 국제사회에서 공감대 형성 

 
 지구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목표 

(섭씨 2도 이하 증가 목표) 
 

 즉, 향후 탄소이용 중심의 사회에서 저탄소 사회로 이동
이 필수적임 
 

 그러나 기술개발을 통한 효율성 개선만으로는 한계 
 

 국가 경계를 넘어 지구적 차원의 대응 필요 
 



담론 2. 신기후변화협약과 국제협력?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형평성 (Equity) 

 개별국의 능력 (Respective capability) 

핵심 원칙 

국제협력의 당위성 



Community, a solution to the “Tragedy of the Commons” 

– Elinor Ostrom, Nobel Laureate in Economics in 2009 

“A common property must be managed jointly 
by GO, NGOs and local dwellers” 

• Tragedy of the Commons (Garrett Hardin, 1968) 
Individuals, acting independently and rationally according to 
each one’s self-interest, behave contrary to the whole group’s 
long-term best interests by depleting some common resources.  

협력적 글로벌 커뮤니티 형성 필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노력 필요 



<선진국 그룹> 
EU(유럽연합 회원국)  

Umbrella (미국, 일본, 호주, 러시아 등) 

<중진국 그룹> 
EIG(environment integrity group)  

- 한국, 모나코, 스위스, 멕시코, 리히텐슈타인 

<개도국 그룹> 
G77+중국(아프리카, 중남미 등 133개 개도국)  

기타개도국 (군소도서국연합, 최빈개도국연합 등) 



 정치외교적 목적 
 

 개발 목적 
 
 세계 사회에서 리더십 발휘  
    (인도주의적 목적) 

 
 give and take 

 
 대박? 

위기를 기회를 바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 
국제개발협력, 특히 농림업분야 ODA 협력은 핵심 전략임! 



담론 3. 신기후변화협약과 농림업분야 전략 



자연적 원인:  대륙 이동, 해류, 화산 폭발 등 

인위적 원인: 화석연료 사용, 산림전용 및 황폐화, 사막화 등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7%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로 인해 발생 

 산림전용의 주요 원인은 농지 혹은 초지로 토지 전용 

 

 

 

 

자료: Rainforest Allianc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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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대 

농업생산성 증대 

거버넌스 구축 

교육 및 의식개혁 

보건/환경개선 

Environment Kuznets Curve 

인구/식량수요증가 

사회적불안정 



 LULUCF 란?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의 약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LULUCF 활동? 

 산림에서 농지 전환이 가장 대표적이며 조림, 재조림, 산림경영, 경작지 관리, 

초지 관리 등 포함 

 

 



  Stern (2006) 보고서에서 산림을 비용효과적 탄소흡수원으로 정의 

 

산림전용을 막는 것이 재조림보다 기후변화에 효과적! 



 REDD+ 란?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의 약어 

 REDD+ 사업은 각 국가에서 정하는 “산림”에서 산림전용 억제 및 산림의 ha당 

탄소축적을 증대하는 행위(REDD) 뿐 아니라 산림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산림탄소 축적의 증가에 대한 대책(“+”) 포함  

 “+”의 예 – forest regeneration and rehabilitation, negative emission, 

negative degradation, carbon uptake (increase carbon density (the amount 

of carbon per ha)) 

 

 REDD+ 의 목적? 

 산림전용/황폐화를 일으키는 활동들을 제한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산림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 



 2014년 10월 기준, 57개국에서 410개의 프로젝트가 진행중 

 2010년 노르웨이 ($1 billion), 덴마크($2M; $6M), 스페인($20.2M) 대규모 투자 약속 

 브라질, 인도네시아, DR 콩고 등에 사업 집중 (적도 부근 열대림) 

자료: La Chaire Economie du Climat est une initiative de CDC Climat (2015. Sept) 

세계 REDD+ 사업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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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Bolsa Floresta 프로그

램은 총 15개 보전 지역에 시행 중임 

 그 중 1개 지역 (Juma)는 REDD+ Initiative로 승인 

 14개 지역은 준비단계(readiness)에 있음 

 2007년부터 시작하였고, 주요 사업 내용은 산림보

전 (zero net deforestation)에 참여하는 가구마다 

매달 $30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임 

 그 외에도 산림 보전으로 인한 경제적 기회를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및 경제적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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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REDD+ 사업 성공 사례 – Bolsa Floresta,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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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REDD+ 사업 성공 사례 – Bolsa Floresta,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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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REDD+ 사업 성공 사례 – Bolsa Floresta, Brazil 

Bolsa Floresta 규정 Juma  보호지역 관리 계획 

1 보호지역 관리 계획의 규정에 따름. 
보호지역 내에 보전지, 준보전지, 이용지를 구획함. 

각 구역에 따라 이용 강도 정의. 

2 보호지역 협회의 회원이고, 회비를 지불해야 함. No regulation 

3 

농지는 최초 한 마을이 Bolsa Floresta에 들어와서 2차 

작물로 용지 변경한 때를 기준으로 더 이상 확대할 수 

없음(zero net deforestation). 

주요 산림 지역은 새 가족에게만 허용함. 농업 면

적은 연 4ha 이상 확장 불가. 이동경작은 가족당 

최대 12ha 까지 가능. 

4 
학교가 근처에 있다면 학교 입학 연령이 된 아이들은 반

드시 학교에 다니도록 함. 
No regulation 

5 
정지(땅고르기)를 위해서 불을 지른다면 방화대를 조성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함. 

화전은 일년에 가족 당 한번 가능하며 산불이 확대

되지 않도록 방화대(fire break)를 조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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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REDD+ 사업 성공 사례 – Bolsa Floresta, Brazil 

 2006년: REDD+ 사업단 시작 

 2008년: CCBA로 부터 ‘gold 

standard’ 획득 

 최초 탄소배출권 기간(2006-2016) 

3.6백만 이산화탄소톤 감축 

 전체 사업기간 2050년까지 총 190 

백만 이산화탄소톤 감축 예상 

 

 제3인증기구를 통한 VERs 발행 

 예상가격 : $5 /tCO2 

 현재 시장가격: $4-4.5/tCO2 

(2015 선물시장 매도 기준) 

한국 배출량(2012기준): 592.9백만 tCO2 



 소득 증대 (income component)  

 지역 주민들은 소득증대 활동 계획서에 따라 매년 약 $84,916의 지원을 받음(기존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비목재임산물 생산, 생태관광, 천연 꿀 생산 등) 

 

 지역 개발 지원(social component) 

 각 보호지역에 약 $84,916을 교육, 환경, 건강, 통신, 교통 인프라 구축 등에 지원함 

 

 지역 거주민 이외에 관계자들 지원 (association component) 

 전체 지원금액의 10% 정도를 지역에 거주하지 않지만 관계된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사용 

 

 가족 지원 (family component) 

 각 가정마다 남편이 “zero net deforestation” 즉, REDD+ 사업에 참여하도록 협조하는  

가정에는 아내(wife)들에게 $30을 매달 지원함 

 

브라질 REDD+ 사업 - 주민 지원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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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남에 따른 이행(거래) 비용 증대  

 대규모(면적) 사업 진행에 따른 모니터링과 사업 집행(enforcement)의 어려움 

 많은 주민들이 REDD+ 관련 계약 내용을 잘 이행하지 않아서(규정을 어김) 프로그램에서 배제됨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 지원 문제 

 현금 지원은 소득 감소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고, 산림을 잘 관리하는 것에 대한 

보상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점점 이러한 현금 지원에 의존이 높아짐 

 현금 지원은 영속적이거나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 그래서 현금지원 보다는 건강, 교육,           

지속가능한 생계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 제기 

 한편, 현금 지원은 가구의 소득 증대로 이어져, 건강 증진, 구매력 증진, 가구 생산성 및 자원 배분, 

불균형 해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 (Arnold et al. 2011; Barrientos 2012) 

 

브라질 REDD+ 사업의 어려움 

30 



 사업 대상 지역에 산림전용에 대한 요구(pressure) 가 상대적으로 낮음 

 

 지역 주민들의 생활 패턴이나 소득 수준(최저생계형)이 비슷함  

 낮은 가치, 가구당 획일화된 직불제 방식이 다른 지역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 

 

 REDD+ 사업에서 적용한 방식이 기존에 있던 보호지역을 운영하는 사업 방식과 유사했기 때

문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음 

 

브라질 REDD+ 사업의 성공 요인 – Bolsa Floresta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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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면적) Juma SDR (329,483 ha) Rimba Raya (47,237 ha) 

사업시작 2006 2008 

Validation, Verification 2008(CCBA), 2010(VCS) 2011(CCBA), 2014(CCBA) 

탄소 감축량 190million tCO2e (42 yrs) 105million tCO2e (30 yrs) 

연간 단위면적당 감축량 13.7 tCO2e per ha 74.0 tCO2e  per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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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 사업 수행 체계 

타당성 조사
(Feasibility 

Study) 

시범사업 이행준비 이행사업 
성과창출  

및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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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 사업 수행 체계 

타당성 조사
(Feasibility 

Study) 

시범사업 이행준비 이행사업 
성과창출  

및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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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 사업 수행 체계 

타당성 조사
(Feasibility 

Study) 

시범사업 이행준비 이행사업 
성과창출 및 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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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 사업 수행 체계 

타당성 조사
(Feasibility 

Study) 

시범사업 이행준비 이행사업 
성과창출 및 분

배 



36 

REDD+ 사업 수행 체계 

위탁 

KOICA 

농진청/산림청 

기술지원 

(REDD+연구개발센터) 

- MRV/REL 컨설팅 등 

새마을 REDD+ 협회 

K-REDD+ 협회: 실질적인 REDD+ 사업 관련 국내 사무국(platform) 역할 수행 

민간기업, 연구기관 , 

대학, NGO 등 

협력 

새마을 REDD+ 
사업수행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사업) 

국가직접사업 

국가위탁사업 

민관협력사업 

• 새마을REDD+ 협회의 장점 

 장기 사업 추진 

 전문성 증진 

 재원 확보 및 예산 집행 유연 

 일원화된 채널로 사업관리  

타당성 조사
(Feasibility 

Study) 

시범사업 이행준비 이행사업 
성과창출 및 분

배 



37 

REDD+ 사업 수행 체계 

VCS Procedure 

프로젝트 참가자/ (VCS PDD 작성) 

제3자 검사기관 

탄소 크레딧 발행기관 (VCS, CCBA 등) 

프로젝트 참가자 

제3자 검사기관 

탄소 크레딧 발행기관 (VCS 등) 

PDD 작성 작성 

타당성 확인 

등록 

모니터링 

검증 

크레딧 발행 

산림허가/개발자 정부 주민 개발자 

KPH FMU (산림경영구) 30% 20% 50% 

출처: P.36/Menhut-II/2009 

타당성 조사
(Feasibility 

Study) 

시범사업 이행준비 이행사업 
성과창출 및 분

배 



요약: 신기후변화협약과 농림업분야 전략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 
 

 기후변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산림전용 및 황폐화는 
낮은 농업생산성과 농촌지역사회의 낙후에서 비롯 
 

 기존의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은 농촌지역개발 및     
농업관련 인프라구축, 기술 전수 등 
 

 신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기존의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REDD+와 같은 통합적인 방식으로 접근 필요 
 

 신기후변화체제 하에서 새로운 국제농업개발협력 모델 
개발  
 예, 새마을 REDD+ 프로그램 

 



담론 4. 신기후변화체제하에  
새마을국제개발협력 ODA 모델 적용 



새마을운동 세계화 정신 
 지구촌과 ‘더불어 잘살자’ 
 새마을정신 2.0: 나눔, 봉사, 창조 



박근혜 대통령 UN 기조연설 (2015. 9. 24.) 



 새마을운동의 핵심 성공 요소 적용(최외출, 2014) 
 

① 국가지도자의 정치 철학 
②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 
③ 국민적 공감과 적극적 참여 
④ 각 계층 대상 새마을교육 실시(역량강화) 
⑤ 남녀 새마을지도자 양성(지역사회 지도자 양성) 
⑥ 새마을지도자의 헌신적 봉사와 솔선 
⑦ 정기적인 성공사례 발표와 평가 
⑧ 범정부적 지원 
⑨ 선택과 집중 및 경쟁원리 활용 



 농림업분야에서 패키지형 한국형 REDD+ 모델 개발/적용 
 

• 커뮤니티 기반 접근 방식 – 농촌마을단위의 조직 구성 
 

• 총체적인(holistic) 접근방식 – 인프라 구축 및 사회자본 확충 
 

•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일관된 정책 추진) 
 
• 남녀 커뮤니티 리더 양성 

 
•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리더, 지역주민 대상) – 자립역량강화 

 
• 정부와 지역 커뮤니티 파트너십 구축 

 
• 마을간 경쟁원리 도입 

 주민 협동정신 조장 및 마을공동체 의식 강화 



 

목표 
 산림전용 및 황폐화로 인한 탄소배출 저감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촌개발을 통한 빈곤과 지역불균형 해소  
 신기후변화체제하에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전략 

지역주민 역량강화 통합적 접근방식 지역환경에 적응 부가가치 창출 

 교육/훈련 
 

 지역조직 구성 
 

 주민 참여 유도 
 

 자조/자립 정신 
강조 

 소득 개선 
 

 인적자본/        
사회자본 개발 
 

 농촌지역 인프라 
개발 

 적정기술 도입 
-Affordable 
-Applicable 
-Relevant 
-Sustainable 
 
 사방사업 및 조림/
육림 기술 전수 
 

 융합기술 도입 
 :농업, 임업, ICT 등 

 협동조합  
 

 기술 훈련 지원 
 

 기업가정신 배양 
 

 소규모자본 
 

 스마트마케팅 
   - 탄소거래 

기본정신 
• 새마을운동 기본정신 강조: 근면, 자조, 협동 (Mindset change) 
• 글로벌 새마을운동 정신 도입: 나눔, 봉사, 창조 (Global partnership) 

새마을 REDD+ 모델 



지속가능성 

사회적 자본 

신뢰, 참여, 네트워크, 

제도역량, 이타주의 등 

거버넌스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 

신기후변화체제 하에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 

민간의 역할 강조 
- 공공재 생산 및 전달 
- 의사결정에 참여 
- 공동생산자 
- 자조적 역량 강화 

사회적 자본 축적 강조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물리적척도에서  
  인간척도에 의한 변화 강조 

지역사회와 환경과 조화 
- 산림전용 감소 및 산림건강 증대  

새
마
을
운
동 
 

모
델  
 

작 
동 



 Northeast 

& Central  

Asia 
North America 

Central & 

South America 

ROK 

Africa ASEAN 

DPRK 

아프리카 녹색 혁명 
- 생물학적 기술 
- 작물재배/축산 
- 유기질/무기질 비료 
- 생물,물리학 기술 



 

Thank you 
 



 

SDGs/신기후체제 관점의 국제농업개발협력 방향 

Chief Research Fellow/Korea Environment Institute 

Dr. Sang In KANG, sikang@kei.re.kr    

mailto:sikang@kei.re.kr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 농업발전 의제 



 

 The Nature provides material base of 

human civilization. 

 Economy is a mode of interaction 

between the Nature and Man. 

 Human gets materials from the Nature, 

produces, consumes and accumulates goods 

and services for the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Central Planning and Market represent two 

major resource allocation and income 

distribution mechanism throughout the 

economy. 

 Some part of the nature can not be 

appropriated by human (neither privately 

nor collectively), but it serves to the 

basic needs of humanity indirectly (eco-

system services)*. 

자연, 경제, 인류 

3 

Nature 

Humanity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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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다기능성* 

* Dong-gyun Seo, “Multi-functionality value of Agriculture”, Korea Rural Development Agency, 1992.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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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Revolution 

Edited by the author with the original image in http://en.wikipedia.org/wiki/World_economy#mediaviewer/File:World_GDP_Per_Capita_1500_to_2000,_Log_Scale.png 

French 

Revolution 

Colonialization 

Globalization 



GWP 성장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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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970s 

1990s 

Source: http://en.wikipedia.org/wiki/Gross_world_product 

Edited by the author with the original image in the source 

http://en.wikipedia.org/wiki/Gross_world_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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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ing & 
Developing in Asia 

  Developing 

World Average 

Developed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5. 

 
GAP 선진경제의 지속불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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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Percent of GDP) 

Current Account Balance 
(Billions US dollars) 

 
양극화 



 

 Socio-economic & Cultural Tension:  

 Deprivation of Equity & Justice 

 Social Cohesion 
 

 Anthropogenic Hazards & Disaster to 

the Planet System: 

 Depletion and Degradation 

 Resilient Ecosystem 
 

 Harnessing ‘Market Failure’ 

 Tragedy of Common Goods 

 Environment Policy, by central 

planning (command & control) or 

pricing the bad. 

     
 

지구생태계 항상성에 대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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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Humanity 

Economy 



Rio+20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2012) 

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intgovmental.html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held in Rio de Janeiro, Brazil on 20-22 June 2012. 

 themes: (a) a 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and (b)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olitical outcome document: The Future We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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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와 농업(2), 기후변화(13), 개발협력(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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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와 농업 



지구온난화 

13 

 

 Evidence shows a 

global warming 

since 1880. 

 

 The trend becomes 

more evident after 

1981, with the 20 

warmest years 

despite of the peak 

decline of solar 

output in 

2007~2009.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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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redit:Vostokicecoredata/J.R.Petitetal.;NOAAMaunaLoaCO2record. 

Thisgraph,basedonthecomparisonofatmosphericsamplescontainedinicecoresandmorerecentdirectmeasurements,providesevidencethatatmosphericCO2hasincreasedsincetheIndustrialRevolution. 

 

 지구평균기온상승(1°C since 

Industrial Revolution) 

 

 해수면상승(17cm last century) 

 해양표층수온상승 (0.3°C at 

the top 700m strata) 

 해양산성화 (30% increase in 

surface ocean acidity since IR) 

 

 빙하소실(Greenland, Antarctica 

and Permafrost) 

 기상이변증가(heat wave, 

drought, flood, etc.) 

 

 

 
 



기후변화 

15 

Anthropogenic 4°C+ expected in in 2100 

+1°C since Industrial Revolution with 400 ppm(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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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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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의 차별성 



UNFCCC(1994) to Paris Agreement(Paris, 30 Nov. ~ 12 De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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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to Protocol 1997 

Bali Action Plan for Long Term Vision 2007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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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파리협정 신기후체제 

교토의정서(1997) 
 

2005년 발효된 선진국 한정(38개국) 온실가스 의무감축 관련 첫 국제협약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의 감축의무 미 부담 
미국의 비준 거부,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의 탈퇴로 실효성 상실 

 
파리협정(2015)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195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합의문서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거버넌스(신기후체제)를 규정 

 
신기후체제의 주요 내용 

 

지구온난화 억제목표 설정: 2도 이내로 제한하고 1.5도 이내 달성에 노력 
온실가스 감축기여를 선진국ㆍ개도국ㆍ극빈국 등 모든 국가로 확대 
5년마다 상향된 감축목표 제출(진전 원칙) 및 이행 여부 검증(5년마다) 합의 
각국의 기여방안 제출은 의무이나, 이행에 대한 구속력은 결여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시장메커니즘 마련 및 비시장접근법 허용 
국가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기여목표 설정방식 수용 
2020년 이후 매년 기후지원 재정 1000억 달러 확보 

 
 



신기후체제와 농업 및 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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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2. 1: This Agreement, in enhanc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cluding its objective, aims to strengthen the global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including by: 

 

 (a) Holding the increase in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to well below 2 °C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to pursue efforts to limit the temperature increase to 1.5 °C 

above pre-industrial levels, recognizing that this would significantly reduce the risks 

and impacts of climate change; 

 (b) Increasing the ability to adapt to th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foster 

climate resilience and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development, in a manner that 

does not threaten food production; 

 (c) Making finance flows consistent with a pathway towards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sustain human progress for generations 

t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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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발전과 농업 및 농촌개발의 의의(FAO Statistical Year Book 2013) 

 

 30억 이상 인구의 정주공간으로 25억 인구의 생활수단을 제공 

 대부분의 경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주요한 경제성장 동력 제공 

 세계농업부가가치의 75%이상이 개발도상국에 기인, 해당국 GDP의 30%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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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사회경제적 기여(FAO Statistical Year Book 2013) 

 
 소득재분배효과 

 1 % 농업 GDP 성장이 여타 경제부문의 동일 성장에 비해 하위30% 저소득층의 지
출소득에 2.5배 이상 기여 (World Bank). 
 

 사회경제적 회복력(resilience) 제고  

 농업부문은 글로벌 경제금융 위기에 보다 안정적이며, 보다 효율적인 회복력을 보
이고, 농업부문의 성장은 보다 확대된 경제전반의 성장을 선도하는 것으로 알려짐.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2010의 세계 농업부문 부가가치 증가는 4%로 전체 경
제부문의 총생산 증가 1%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관측됨 (FAO) 
 

 산업화 선도(precursor) 기능 제공 

 산업혁명의 출발지인 영국, 아일랜드의 경우는 물론 최근의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에서도 농업부문 성장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와 서비스 부문 발전에 선구적 역할
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초기 사회경제 발전 단계의 기간산업 부문에 해당 

 농업 생산은 대부분의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가발도상국에서 국내총생산의 
1/3~1/2 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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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의 도전과 기회요인(FAO Statistical Year Book 2013) 

  

 도전요인:  

 심화된 만성적 투자 부족 

 농촌지역 사회간접자본의 결여 

 정체된 생산성 

 소득원 다변화 기회의 부족 

 생산물 시장의 미발달 

 다자, 지역 및 양자 무역자유화협정에 기인한 세계농업가치사슬상의 경쟁 격화 

 기후변화의 장·단기 파급 효과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 역량 강화 필요* 

   

 기회요인: 

 글로벌금융위기 해소 등*에 따른 농업부분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조달 여건 개선 

    * gcf*, aiib, etc…   

 급격한 기술혁신 및 녹색기술 도입을 통한 지능형 농업 생산방식 도입 및 수익 여
건 개선 

 농업 생산활동의 다기능성, 투자, 생산성 향상 및 농촌 소득 증대 기여 효과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중요한 국가발전 계획 영역으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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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과 농업개발협력 수요 

 농업부문의 국가기후변화 적응 및 저감 마스터플랜 

 

 기후변화저감 

 온실가스 저감형 작물생산 기술 개발 

 

 기후변화적응: 장기 기후생태 영향 

 농업기후자원 및 농업 생태계 변화 예측 모델 개발 

 작물의 생산성, 품질, 재배적지 변화에 대한 과학적 영향 평가기반 마련 

 기온, CO2 등 생육환경 조절이 가능한 종합연구시설 구축 

 새로운 기상 및 생태 환경 적응성 신품종 육성과 외래종 도입 

  

 기후변화적응: 단기 기후재난 대응 

 고온장애, 한발, 침관수, 풍해 등 기상재해 피해 해석 및 저감기술 개발 

 기상재해내성 품종 육성 

 재배환경 조절이 가능한 지능형 기후 resilient 농업 시스템 도입 
 

 

 



*신기후체제 농업개발협력 재원: 녹색기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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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녹색기후기금 활용 

26 * Beyond 2015: Reference establishment year for Climate Change Regime beyond 2020 



*gcf를 통한 국제농업개발협력 재원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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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Operating Entity) 

이사회: 의사결정 
(선진국 12명, 개도국 12명) 

사무국: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원 및 집행 
(감축, 적응, 산림, 기술, 능력형성 분야) 

수탁기관: 자산의 운영 및 관리 
(최초 3년간 WB를 지정 운영 후, 이사회 결정으로 영구 수탁기관 선정) 



 농업의 다기능성 보장 

 Degradation and depletion of social cohesion 

 Rural development with sustainable 

agriculture 
 

 녹색창조경제의 시너지 제고 

 Depletion of natural resource base 

 Smart agriculture with Green Creative 

Technology 
 

 지구환경의제에 대한 대응 

 Degradation and depletion of eco-system 

 Climate Change, Bio-diversity 
 

 국가발전전략과의 연계* 

 National Policy Level Coordination 

신기후체제 및 SDGs 관점의 국제농업개발협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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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Humanity 

Economy 



 

국가발전전략연계 농업개발정책 협력 사례 



*지역(CLV_K) 국가정책 Think Tank를 통한 정책협력메카니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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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메콩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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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957 km2 100,033 km2 181,035 km2 236,800 km2 

6.3 million 14.3 million 

88.9 million 

48.4 million 

483.8/km2 268.3/km2 79.0/km2 26.6/km2 

 Basic Country Profile (2011): Population, & Territory 



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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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957 km2 100,033 km2 181,035 km2 236,800 km2 

6.3 million 14.3 million 

88.9 million 

48.4 million 

483.8 268.3 79.0 26.6 

Lao Cambodia Vietnam Korea 

GDP capita (US $) 1303 897 1392 23067 

Annual growth (%) 8 7.1 5.9 3.6 

Capital Formation % GDP 33.3 16 29.4 27.4 

Industry production index 2005 base 100 … … 167 147 

Agriculture production index 2005 base 100 140 155 127 101 

Industry employment share 2011 … 16.9 21.3 17 

(%) 2010 … 16.2 … … 

2005 … … 17.4 26.8 

Agriculture employment share 2011 … 55.8 48.4 6.6 

(%) 2010 … 54.2 … … 

2005 … … 57.9 7.9 

Tourist 2011 1786 2882 6014 9795 

(1,000 person) 2005 672 1422 3477 6023 



국가간 사회경제  여건의 상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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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957 km2 100,033 km2 181,035 km2 236,800 km2 

6.3 million 14.3 million 

88.9 million 

48.4 million 

483.8 268.3 79.0 26.6 

Lao Cambodia Vietnam Korea 

Population growth national national 1.3 1.2 1 0.4 

(%) urban 4.4 2.1 3 0.7 

rural -0.4 1 0.1 -1.3 

Forest cover (2010, %)  68 57 44 63 

Energy Consumption (kg oil equivalent per capita) 109 107 465 3466 

 

 탈산업화: 한국 

 산업화: 베트남 

 농업부문 성장주도: 캄보디아, 베트남 

 도시화 진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생태관광 및 연관 서비스 성장: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Intensive (Green) Industrialization 

 Make benefit of important domestic market potential 
 

 

 캄보디아, 라오스 

 National Comparative Advantage in Global/Regional Value Chains 

 Agro-fishery or Agro-forestry first, then Light industry 

 Agro technology based industrialization 

 Sustainable Eco-tourism development 

 Green renewable energy industry development 

국별 사회경제발전전략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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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33 km2 

48.4 million 

483.8 

330,957 km2 

88.9 million 

268.3 

181,035 km2 

14.3 million 

79.0 

236,800 km2 

6.3 million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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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농업 및 농촌개발 

 메콩유역 국가사회경제발전전략과 농업정책 
 

 베트남 

 사회경제개발전략(2011-2020)을 통해 보다 현대화되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의 농산업의 발전을 도모 

 특히 메콩델타 지역의 경우, 고급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농산업으로 
전환을 모색 

 캄보디아 

 국가전략개발계획(2014-2018)을 통해 메콩강과 톤레삽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및 농산업의 발전을 도모 

 라오스 

 제8차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2016-2020)을 통하여 농업의 기술력
을 확보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산업화를 통한 국가의 성장을 
추구 



*농업부문 국제협력현황 분석(L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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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농촌개발전략 공유(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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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 및 첨단 농업기술 정책 공유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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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 및 첨단 농업기술 정책 공유 (Korea) 

39 



 

국제농업개발협력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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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 National Economy* 
 

Year of share 40%         Year of share 7%               Lap time 

Netherland 1800 1965 165 

Denmark 1850 1969 119 

England 1788 1901 113 

U.S.A. 1854 1950 96 

France 1878 1972 94 

Germany 1866 1958 92 

Japan 1896 1969 73 

Korea 1965 1991 26 

Vietnam 

Cambodia 

Lao 

 

 

SDGs/신기후체제 농업발전 정책에 대한 전략적, 통합적 접근 

* 이정환 농촌경제연구원, 1998.  



42 

 
한국농업/농촌 발전경험 (‘70-’10) 공유를 통한 지역/국가발전전략 개선 

 농업생산 10배 증가. 

 2.4 billion US$ (25.3% of GDP in 1970)  →  25 billion US$ (2.4% of GDP in 2010) 

 경작면적 감소 (2.3 million ha (23.7% of national territory 1970) to 1.7 million ha(17.7% of 

national territory 2010). 

 경지이용강도 감소 by double cropping decreased from 1.42 (1970) to 1.02 (2010) due to 

the increase of intermediate input prices and lack of labor in agricultural sector. 

 In the same period, 농가교역조건 악화 (sales price index/purchase price index) went 

down from 120.5 to 88.5 (base year 2005). 

 농촌인구감소 (from 14.4 million (1970) to 3.1 million (2010), their share in total population 

also went down from 44.7% to 6.3% in the same period) 

 농업부문 고용비중 감소 (from 49.5% (4.8 million in 1970) to 6.4% (1.5 million in 2010). 

 농업인구 대비 고용농 비중 증가 (from 33.5% (1970) to 49.5% (2010), showing the 

labor structure (family size) change in agricultural sector) 

 비료 및 농약사용량 역U자형 그래프 between 1970 and 2010. 

 1990년대 후반 친환경 유기농법 도입 확대 following technological progress and 

changed market demand. 

* Dr. Chun-Seong Park in his doctoral work “Growth Accounting of Korean Agriculture (1970-2010)”, Graduate School of Chung-

ang University, 2013, Seoul Korea. 



UN SDGs 농업 및 연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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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DGs 농업 및 연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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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DGs 농업 및 연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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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d of fossil fuel era

“The idea of investing in a coal mine will seem more risky”

The Economist

• International governments agree to phase out fossil fuels by 2050 as a
realistic way to achieve the new “long term emission goal”

• The sustainable renewable energy and forest protection will be the
winner, as governments implement the deal.

2



The end of fossil fuel era

• Paris climate pact sinks coal stocks, lifts renewable energy

“The U.S Oil& Gas Index fell 1 percent before reversing losses”
“The MAC Global Solar Energy index was up 4.5 percent”

“Wind turbine makers, electric car company Tesla Motors, solar panel
group SolarEdge Technologies Inc and Albemarle Corp, which supplies
lithium for batteries, will benefit from the deal, said Goldman Sachs.”

Mon Dec 14, 2015 REUTERS

http://www.reuters.com/article/us-climatechange-summit-stocks-idUSKBN0TX22A201512143



The end of fossil fuel era

• The objectives of this presentation are to find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Q: What does the Paris Agreement mean for forests?

Q: What role do forests play in this?

4



Lessons from the Kyoto Protocol

• Some countries fulfilled their emission target but the KP did not reach

all of its objectives
• Only western and eastern EU countries decreased their emission between

the signature of the KP (1997) and 2012.
• Annex B-2012 countries including Japan, Australia and New Zealand fulfil

their emission target from LULUCF("A greenhouse gas inventory sector
that covers emissions and removals of greenhouse gases resulting from
direct human-induced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activities” )
activities but their non LULUCF emissions was increased

• The USA’s emissions peaked in 2007, in 2012 their emission level returning to
1994 levels. but emission was declined in 11% between 2007 and 2012.

5



Lessons from the Kyoto Protocol

CP1: the KP’s first commitment period6



Lessons from the Kyoto Protocol

• The KP provided useful guideline on emission but its impact on
emission reduction is limited

• Thes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processes developed
by KP enabled to provide reliable information but only developed countries
have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and report on their emissions

• At the end of the first commitment period, only 36 countries had
obligation to capped green house gas (GHG) emissions

• GHG emissions increased globally by 30% between 1990 and 2010
while emissions decreased in developed countries

7



Lessons from the Kyoto Protocol

• Various tools and mechanisms were developed in KP but some of the
tools were little used

• The international trading of emission permits was very limited

• The “legally binding” nature of the KP is actually more political than
legal

• It was one of the main causes of the US non-participation. Also several
countries including Russia, Japan, and New-Zealand which have voluntary
target for 2020 did not participate in the CP2.

8



구분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기간 2020년까지 2020년이후

감축대상국가

■ 37개선진국및 EU

일방적목표를전달하는하향식

- 미국의비준거부,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의기한연장불참, 캐나

다의 반대등 이행과정의 어려움

에봉착함

■선진국,개도국

- 미국,중국참여

국가별 목표를 스스로 제정하는 상향

식

- 개도국의동참을돕기위해선진국의

기술이전을 강화하고 ‘파리위원회’를

설립하여개도국의역량강화

시장메커니즘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

제, 공동이행제도

■기존 교토체제에서 고려됐던 방식

이외에 다양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고려함

온실가스저감방향
■감축(mitigation)에 초점을 맞

춤

■감축(mitigation)

뿐아니라적응 (adaptation) 및재정지

원, 투명성등다방면을고려함

한국 ■온실가스감축대상국이아님

■온실가스감축대상국에포함

- 한국은 개도국으로포함되어 감축방

식에서배출전망치방식을따름 9



Forests and Carbon Storage

• The forest carbon pool is the largest terrestrial reserve, holding more
than 3/4 of all above ground terrestrial carbon (IPCC2000, Houghton
2007).

10Source: Bonan (2008)

Carbon Density



Forests and Carbon Storage

• Forest stand age is a major factor in carbon sequestration rate

11
출처:산림청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of forests are major cause of substantial

losses in terrestrial carbon sequestration, storage and biodiversity

• Historically, 47% of the earth’s surface was covered by forests but

deforestation has decreased global forest cover to 30%

• Recent trends show a reduction in the pace of deforestation but still

huge forested areas are being disappeared

12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13

Global Annual Average Change in Forest Area (2010)

Source: FAO, 2010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Direct cause

• Agriculture expansion

• Infrastructure Expansion

• Wood extract

Drivers of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14Source: Reproduced from UNFCCC (2006)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direct causes

• Population growth and density

• Economic growth

• Socio-Economic Institutions in Forestry and Compleme

ntary sectors

15



The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 The conservation of forest through REDD+ activities

•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

st Degradation plus)

• REDD+ stands for countries' efforts to reduce emissions fr

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16



The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 The primary objective of REDD+ is abating carbon emissions from forests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various interventions.

17

 78-82 percent reduced under "full"
financing ($28-31 billion USD per
year)

 71-74 percent reduced under
"partial" financing ($14-15 billion
USD per year)

 43-49 percent reduced under
"minimal" financing ($5-6 billion
USD per year)

Busch et al. 2010



The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 Under UNFCCC REDD+ mechanism, the following activities
are eligible for support and funding (UNCFF COP, 2011)

• 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 Conservation of forest carbon stocks
• Reducing emission from degradation
•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and sustainable mana

gement of forest

• The UNCFF REDD+ program now includes 75 countries and
continue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coordinating REDD+

18



The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19Source: Earth Innovation Institute



Case example 1: REDD+ readiness efforts

• REDD+ readiness effort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

• The DRC has the world’s second largest area of tropical rain fo
rest but it also has one of the highest rates of deforestation

• About 40 million people in the country depend directly on
forests.

• Foreign companies are abusing local community logging perm
its in the country and these logging companies are often targeti
ng an endangered tree for buyers in china and Europe.

20



Case example 1: REDD+ readiness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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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example 1: REDD+ readiness efforts

• DRC has many confronted issues such as poverty and armed conf
lict so the government has little interest in the REDD+ readiness
phase without significant external funding and assistance (Pongui
and Kenfact 2012)

• In March 2013, the UN-REDD program Policy Board approved
the DRC’s full National program (Readiness plan)

• The country has begun moving to activities including testing
REDD+ pilot project, sharing knowledge at a regional level,
developing key studies, launching the country’s first university
curriculum on RE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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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example 1: REDD+ readiness efforts

• Some obstacles
• Poor governance
• Insufficient national capacity to launch policy reform

compliant with REDD+ requirement
• Shortage of autonomous human, material and financial

resources.
• Because of these obstacles, it would be difficult, almost

impossible to implement REDD with 3E criteria
(effectiveness, efficiency, equity of the REDD+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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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example 2: REDD+ readiness efforts

• REDD+ readiness efforts in the Brazil
• In contrast with the DRC, Brazil already possesses many of capabilities and as

sets required for implementing REDD+ at the national level :Eg: Brazil has ad
vanced capacity to monitor its forest resource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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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example 2: REDD+ readiness efforts

• Brazil’s REDD+ readiness actives have focused on programs

to reduce the economic pressures which support existing

patterns of deforestation.

• They also focus on creating reliable frameworks and

incentives to local community for enhancing the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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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example 2: REDD+ readiness efforts

• Challenges to Brazil’s readiness for REDD+

• Weak enforcement of legislation regarding forest

protection

• Need to strengthen governance in deforestation of the

Ama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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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sts of REDD+

•REDD+ cost could be grouped three categories

• Opportunity cost

• Implement cost

• Transac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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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sts of REDD+

•Opportunity costs

• The forgone benefits that
deforestation would have
provided to livelihood

• Generally, it defined as th
e net present value (NPV)
sacrificed as a result of R
EDD+ (UNEF, 2014)

28The worker throw the fruit of oil palm in the truck



The costs of REDD+

• Implementation costs

• The cost of implementing actions for reducing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 These costs are mostly to be budgetary costs for the govern
ment but other stakeholders cost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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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sts of REDD+

•Transaction costs

• Cost of creating a transparent and credible REDD+ program

• Some of transaction costs are: identification of REDD+
project, negotiation of transactions,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emission reduction among others (UNEF,
2014)

• The time and effort involved in meeting are also considered as
transac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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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sts of REDD+

The estimated opportunity cost of RE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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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 Recently, forests’ roles for mitigating climate changes have became
more significant

• This lead to the development of the REDD+ mechanism; ‘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the role of
conserva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enhancing of
forest carbon stocks’

• forests may also provide an opportunity to mitigate climate change

• forests also provide a wide range of benefits such as biodiversity
and benefit for local communities beyond those related to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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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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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신기후체제라는 용어가 부각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말함

 교토의정서가 2020년까지의 기후변화 대응체제였다면
신기후체제는 2030년까지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신기후체제는 2011년 더반총회(COP 17)에서 교토의정서의
후속으로 선진 및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를 형성키로 합의하였고 작년 12월 세계 195개국
정상이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공식화

 신기후체제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아우르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감축의무가 부과되었다면
신기후체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감축 협약에 참여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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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후체제의 주요내용-국제농업파트너쉽 관련

 온실가스 감축기여를 선진국, 개도국, 극빈국 등 모든 국가(195
개국 합의)로 확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시장메커니즘 마련

 국가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기여목표 설정방식 수용

 2020년 이후 매년 기후지원 재정 1000억 달러 확보

2. 신기후체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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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입장

 신기후체제에 대응하여 감축목표를 BAU 대비 37% 감축으로
설정하였으며, 국내에서 25.7%, 국제탄소시장 등을 통해 11.3%
감축

 자발적인 감축 목표이지만 꼭 달성해야 하는 목표; 국제신인도,
기후변화대응산업 선도, 기후리더쉽 등

 개도국, 극빈국 입장

 국가별 기여방안 제출로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ex) 가봉 BAU
대비 50% 감축)

 농업 생산성 낮아 식량부족 및 식량안보 이슈 존재

 기후변화 대응기술 발전 미흡할 것으로 예상

3. 우리나라와 개도국 및 극빈국 입장



6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통해 농업분야 감축기술을 활용한 해외 감축사업

 국내 감축실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사업,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에서 활용이 가능한 사업 발굴

 기후스마트농업, 공동 편익(co-benefit)을 도출할 수 있는 기술
전수를 우선적으로 함. Ex)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무경운 재배

 농업분야 기후변화적응기술 이전(ODA)

 ODA 대상국가의 실증분석 및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 우
선대상으로 함.

4. 국제농업파트너쉽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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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분야

 REDD+ 사업의 추진: 국제농업파트너쉽과의 관계
 REDD+는 산림전용 혹은 산림황폐화를 발생시키는 활동들을 제

한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것임. 이는 농가입장에
서는 소득을 포기해야 하므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됨.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환경서비스에 대한 직접지불,
산림 관리 보호의 보수(honorarium), 투입재 할인(input
voucher) 등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적절한 인센티브를
ODA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지 검토

 산림조림을 통한 감축사업 등 발굴필요
 국내 감축실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사업,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에서 활용이 가능한 사업 발굴

4. 국제농업파트너쉽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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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신기후체제의 등장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국제농업파트너쉽 전략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며 상호 윈윈하는 방향
설정이 중요

 우리나라는 국제탄소시장을 통해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 해야
하는 상황이며, 개도국 및 극빈국가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지
만 기술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

 농업, 산림 분야에서 저개발 국가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기술 이전에
투자하거나 ODA 사업 등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국제농업파트너쉽 강
화 모색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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