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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 Brief 2022-06요약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수소 인프라 구축 선도 및 수소산업 특화 경제권 육성을 목표로 
선도형 수소 인프라 구축, 수소기반 상생 경제권 형성, 수소분야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수소분야 미스매치 극복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임

  본 연구에서는 부산·울산·경남 지자체별 수소산업 정책 동향과 동남권 수소산업의 생태계 
현황을 살펴보고, 수소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동남권 수소산업 혁신생태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부산시는 수소경제 그린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부산 수소산업 육성 방안’(’21년 12월)을 
발표하고, 친환경 그린수소 기반 조성, 수소기업 생태계 조성, 시민 친화적 보급 확대, 
미래 수소사회 공동대응 등을 제시함

  울산시는 세계 최고의 수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2030 세계 최고 수소도시’(’19년 2월) 비전 
선언을 통해 울산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수소 시범도시,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중임

  경상남도는 수소 미래상과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바탕으로 경남의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생활 속 보급전략과 수소산업 육성전략을 담은 ‘경상남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21년 3월) 발표함

  동남권에는 전국 대비 약 23.8%의 수소기업이 소재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수소기업이 고루 
분포하고 있어 수소산업을 혁신하기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동남권 수소기업의 성장단계는 제품/서비스 개발의 초기 수준이 가장 높지만, 수행단계별 역량은 

R&D 수행에 상대적으로 강점을 지니고 있음

◎ 동남권 수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술/시장 정보 제공부터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등 R&D 기반 확보와 R&D 수행 고도화 지원이 필요함

  동남권 수소기업은 수소사업으로의 다각화를 기회요인으로 포착하여 점진적 전략을 통해 
기업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하지만, 연구개발 조직을 별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 개발을 추진하는 경향이 존재하므로 연구개발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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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수소산업
혁신생태계 분석 및 시사점

◎ 동남권 수소산업에서 중요도와 경쟁력이 모두 높은 핵심기술로는 물리적 수소저장, 화학적 

수소저장, 수소 공급 인프라, 안전 등이 도출되었으며, 핵심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서는 

원천 기술개발 지원,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등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

수소 터빈

항공용 수송수단

표준화 및 인증

융복합 발전
고정형 연료전지

해상용 수송수단

육상용 수송수단

수소운송 안전

환경성 및 경제성

이용 수소생산
폐자원/바이오메스

연료 이용 수소생산

수소 공급 인프라

화학적 수소저장

물리적 수소저장

수소활용 공통기술

수소사회 기반 구축

중요도↓ 경쟁력↑

중요도↓ 경쟁력↓

중요도↑ 경쟁력↑

중요도↑ 경쟁력↓

중요도

경
쟁
력

저 고

고

저

물분해 수소생산

수소 생산기술 수소 저장 이송기술 수소 활용(수송) 기술

수소 활용(발전) 기술 안전 환경 인프라기술

[그림 1] 동남권 수소기술 중요도 및 경쟁력

◎ 수소기업의 지원수요를 살펴보면 원천·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이 혁신활동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혁신활동의 수행을 위해 금융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이 뒷받침되어야 함

  동남권 수소산업은 가치사슬별로 육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규모별로도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지역별로 분산된 역량을 결집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국내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산, 울산, 경남 각 지역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이 필요함

  동남권 수소산업의 혁신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투자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인프라 지원, 기술/시장정보 지원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수소경제 전담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한 동남권 별도의 지원정책 수립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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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부산, 울산, 경남(이하 동남권)은 ’22년 4월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 
경남특별연합」을 설립하며, 산업분야에서 초광역 주력산업의 구심점으로서 수소산업의 
전략적 연계를 목표함1)

◎ 동남권 산업구조의 고착화, 산업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주력산업 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분야에서 상생형 산업체계 구축, 탄소중립 산업 경쟁력 확보, 디지털 대전환과 초광역형 

R&D로 전략산업 혁신 지원을 추진함

◎ 수소산업은 3대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항공산업의 구심점으로서 수소산업의 전략적 연계를 

도모할 예정으로 부울경 초광역권 전략산업에서 코어 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전망임

초광역권
전략산업

주력 전략산업 자동차 산업

수소 산업

조선 산업 항공 산업

디지털 신산업 R&D 혁신

코어 전략산업

혁신기반 구축

자료: 부산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설치 보도자료(22.04.19.)

[그림 2] 부울경 초광역권 전략산업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수소산업과 관련하여 수소 인프라 구축 선도 및 수소산업 특화 
경제권 육성을 목표로 선도형 수소 인프라 구축, 수소기반 상생 경제권 형성, 수소분야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수소분야 미스매치 극복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임

◎ 부·울·경은 1단계 선도사업 30개 과제에 대해 차년도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으로 수소산업과 관련하여 ▲ 부울경 수소 광역버스 및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 부울경 

수소 배관망 구축사업, ▲부유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용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실증을 반영함

◎ 2·3단계 40개 과제는 초광역 협력 방안의 구체화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수소산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들을 포함함

1)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설치(2022.04.19.)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인용 및 재구성함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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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선도) 사업2)

수소

· 부울경 수소 광역버스 및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 부울경 수소 배관망 구축사업

· 부유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용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실증

2·3단계 사업3)

자동차 (2단계) · 부울경 수소미래모빌리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조선
(2단계) · 부울경 그린 수소항만 조성사업 

· 부유식 해양 수소생산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수소

(2단계) · 탄소중립 종합기술원 건립 

· 해상 유기계 폐기물 열분해 수소생산 기술 개발 및 실증 

· 초광역 협력형 규제자유특구

(3단계) · CCU기반 수소 청정 생산플랫폼 기술 개발·실증 

· 극저온 액체수소 저장·이송 핵심기자재 시험평가센터 구축 

· 풍력 기반 그린수소 생산·활용 실증단지 구축사업 

· 탄소중립 실현 해외저장소 확보를 위한 전주기 실증사업 

· 디지털 수소 생태계 기반 제로 이미션 실증화 단지 구축

자료: 부산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설치 보도자료(22.04.19.)

  동남권 수소산업은 부울경 초광역권 전략산업의 코어로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작용해야 하지만, 지역 간 수소산업 생태계의 여건이 달라 연계와 협력에 
기반한 혁신생태계 강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2)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 계획 수립하였고, 초광역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단시일 내 추진 기대 

      → 세부 사업계획 마련, 사업 공모·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수행하고, ‘23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

3)   향후 초광역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 필요 

       → 신속한 사업 구체화를 거쳐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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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동남권 수소산업 정책 동향과 생태계 현황을 살펴보고 수소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분석하여 동남권 수소산업 혁신생태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2장) 부산, 울산, 경남 수소산업의 주요 수소산업 정책 동향을 살펴봄

◎ (3장) 동남권 수소산업의 산업 분야, 기업 규모, 매출액, R&D 투자액 등의 일반현황과 

성장단계, 수행단계별 역량·애로,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장애·필요요인을 통해 생태계 현황의 

시사점을 도출함

◎ (4장) 동남권 수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반현황, 다각화 수준, 수소기술 연구개발 

현황, 핵심 수소기술 도출, 수소산업 지원수요 등을 통해 생태계 분석의 시사점을 제시함

◎ (5장) 2, 3, 4 장에서 분석된 내용을 종합하여 부·울·경 수소산업이 지역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과 수소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 방안을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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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수소산업 정책 동향4)

  부산시는 수소경제 그린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부산 수소산업 육성 방안’(’21년 12월)을 
발표하고, 친환경 그린수소 기반 조성, 수소기업 생태계 조성, 시민 친화적 보급 확대, 
미래 수소사회 공동대응 등 4대 분야 15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음

비 전

목 표

추 진
전 략

항만특화
수소산업 육성

4대 분야 15개 세부과제 ▷ 10년간( ’20.~ ’30.) 24,031억원 (국·시 7,403 민 16,628)

부울경 수소경제
동반성장

수소기반
그린도시 조성

■ 수소차/버스 :
[수소충전소 ’21년 5기 → ’30년 40기]

’21년 1,306대/20대          ’30년 32,500대/500대

■ 연료전지       :

■ 수소전문기업 :

■ 전문인력양성 :

’21년 47.2MW

’21년 1개 기업

’21년 30명

’30년 341MW

’30년 50개 기업

’30년 4,000명

2030년 글로벌 수소경제 그린 도시 조성

추진분야

친환경 그린수소 기반 조성1

세부과제

1 -1 수소 기반 항만 생태계 구축

수소 기업 생태계 조성2

시민 친화적 보급 확대3

미래 수소사회 공동대응4

1 -2 수소 선박 인프라 구축

1 -3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 구축

2 -1 수소 기업 경쟁력 강화

2 -2 수소 기술개발

2 -3 수소제품 품질 인증 및 검사 지원

2 -4 수소산업 인력양성

3 -1 그린 수소도시 조성

3 -2 에너지 자립형 수소 그린산단 조성

3 -3 수소차/수소버스 보급

3 -4 수소 다목적 충전소 구축

3 -5 수소연료전지 보급 확대

4 -1 수소경제협의제 운영

4 -2 시민 수용성 개선

자료: 부산시 제2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보도자료(21.12.01.) 

[그림 3] 부산 수소산업 육성 방안

4)   해당 절은 부산시 제2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보도자료(21.12.01)와 부산시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인용 및 재구성함

Ⅱ. 부·울·경 수소산업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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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그린수소 기반 조성’ 분야는 항만 내 그린 모빌리티 기술개발 실증, 정부의 LNG 
벙커링 터미널 개발과 연계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및 공급체계 마련, 수소 수요 증가에 
대비한 수소 수입항만 전환 준비 등 수소 기반 항만 생태계 구축을 추진함

◎ 수소 기반 항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우암부두의 수소선박기술센터를 조속히 구축하여 수소연료전지 

선박 기술을 선도하고, 수소 선박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암모니아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암모니아 관련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임

◎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시철도 회생전력을 활용한 도심형 수소생산충전소를 

확보하고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수소를 생산 및 활용하는 온 사이트(On-site) 생산충전시설도 

구축할 예정임

  ‘수소 기업 생태계 조성’ 분야는 수소기업 경쟁력 강화, 수소 기술개발, 수소제품 품질인증 
및 검사 지원, 수소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11개 사업에 1,796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수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코델타시티에는 수소제품 검사기관과 수소 교육기관 등을 

유치하고 수소기업과 연구기관을 집적시키고, 사상에는 민간 주도로 연료전지 연구개발센터 

조성과 더불어 관련 기업 협업 및 기술개발과 성능평가 등을 지원하여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임

◎ 수소 기술개발과 수소제품 품질인증 및 검사 지원은 연료전지 핵심기술 개발, 액화수소 

기술개발, 암모니아 기반 기술개발 등 수소시장 기술 선점을 준비하고, 연료전지 및 수소기업의 

제품 평가·인증·검사기관을 유치하며, 수소충전소에 활용되는 수소 밸브, 배관 등 기자재 

업체와 제품 국산화 개발 등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수소산업 인력양성은 기업의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소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정부 인력양성사업도 활용하며, 지산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부·울·경 수소기업이 필요한 인력 

양성의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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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친화적 보급 확대’ 분야는 그린 수소도시 조성, 에너지 자립형 그린 수소산단 조성, 
수소차·수소버스 보급, 수소 다목적 충전소 구축, 수소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해 5개 
사업에 1조 8,147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그린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수소를 주거, 교통 등의 주된 에너지로 사용하는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을 준비하며, 수소차·수소버스 보급을 위해 정부 계획과 연동하여 지역 내 

수소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임

◎ 수소 다목적 충전소는 도심공원 내 시민 친화형 메가스테이션 충전소, 항만과 연계한 육·해상 

겸용 충전소 및 복합충전소 등을 조기 구축하고자 함

◎ 일부 신규 산업단지를 에너지 자립형 그린 수소산단으로 조성하고 ’26년까지 명지신도시 및 

에코델타시티 일원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여 전력을 공급할 계획임

  ‘미래 수소사회 공동대응’ 분야는 그린 수소도시 조성, 에너지 자립형 그린 수소산단 조성, 
수소차·수소버스 보급, 수소 다목적 충전소 구축, 수소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해 5개 
사업에 1조 8,147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에코델타시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조성과 연계하여 수소 체험 홍보관을 건립하고 수소에너지 

설명회, 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등 시민 인식을 개선하여 부산을 수소 안전 중심 도시로 

조성하고자 함

  부산시는 '부산시 수소산업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대표 수소기업을 
모아 산·연·관 협력체계를 만들어, 부산의 수소산업 밸류체인을 조성하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수소동맹을 결성함

◎ 파나시아, 코렌스, 금양, 동화엔텍, 엔케이, 대창솔루션 등 지역의 대표 수소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수소저장·캐리어, 연료전지·BOP*, CCUS** 등 3개 분과로 나눠 운영됨

* BOP : Balance of Plants, 연료전지 주변기계 장치를 뜻함 
** CCUS :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

◎ 기업들은 수소관련 생산품 기술개발·고도화 및 수소 클러스터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수소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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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 수소산업 정책 동향

  울산시는 세계 최고의 수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2030 세계 최고 수소도시’(’19년 2월) 
비전을 선언하고 울산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함5)

◎ ’30년까지 수소차 50만대 생산 및 6만 7천대 운행, 수소충전소 60기 설치, 수소배관망 

200km, 수소연료전지 250km 보급을 목표로 제시함

◎ 10대 프로젝트로는 수소전기차 생산기반 구축,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 수소 전문기업 

및 소재 부품산업 육성, 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 수소 제조·저장능력 확대, 수소 공급망 및 

충전인프라 구축, 수소 전문가 양성, 수소산업 진흥기관 설립, 수소제품 안전성 지원, 수소산업 

글로벌 육성산업 등을 제시함

자료: 2030 세계 최고 수소도시 보도자료(19.02.26)

[그림 4] 울산 수소산업 육성 10대 프로젝트

5)   울산시 2030 세계 최고 수소도시 비전 선언(2019.02.26.)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인용 및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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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수소산업
혁신생태계 분석 및 시사점

  울산시는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수소 시범도시,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에 선정되어 정부의 수소산업 혁신 3대 핵심사업을 모두 유치하여 추진 중임

◎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19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확충의 3개 

사업을 추진함6)

◎ 수소 시범도시 지정(’19년 12월, 국토교통부)을 통해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부생수소 생산, 

수소 배관 구축을 통해 안전하게 수소 이동, 태화강역 수소복합허브 조성, 율동수소타운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통해 전기·난방 공급, 현대자동차 수소팩토리에서 수소차 충전 후 출고 

등을 구축함7)

◎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선정(’19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을 통해 수소차 및 수소 

지게차 등 건설·산업기계 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 등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함8)

  울산은 전주기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생산·저장 및 운송·활용 등 관련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 받음(’20년 6월)9)

◎ 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 R&D비즈니스밸리를 통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수소산업을 연계한 혁신성장을 추진함

<표 1>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혁신생태계

지 구 산 학 연

수소산업 거점지구
지식산업센터,

R&D 및 제조 기업 70여개

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산학융합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일렉드로겐

오토밸리
현대모비스㈜ 외 1개 -

수소산업진흥기관,

수소·전기차 부품인증센터

R&D

비즈니스밸리

롯데울산개발,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에스엠랩 등 기업
울산과학기술원

차세대수소융합기술연구소,

META-신소재 기반 융복합형 

에너지 변환 및 저장 기술 개발 사업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보도자료(20.06.03.)

6)   http://rfz.go.kr/?menuno=225

7)   http://h2appyulsan.com/h2appyulsan/

8)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583

9)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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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남 수소산업 정책 동향10)

  경상남도는 수소 미래상과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바탕으로 경남의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생활 속 보급전략과 수소산업 육성전략을 담은 ‘경상남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21년 3월) 발표함

자료: 경상남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보도자료(21.03.24.)

[그림 5] 경상남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스터 플랜

  생활 속 수소 보급전략에서는 ’40년까지 수소차 23만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108개소와 
생산기지 18개소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움

◎ 수소차는 차량구매보조 및 세제지원을 통해 ’30년까지 6만 6천 대, ’40년까지 23만 대를 

단계적으로 보급하며, 수소충전소는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거나 기존 LPG 충전소를 활용하여 

복합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함

◎ 수소생산기지는 수소가 장기적으로 생활과 산업 모두에 있어 필수 에너지원이 된다는 전제 하에 

공급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배관망을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둠

※ 1단계로 도내에 지역거점 수소생산기지 18개소를 만들고 기지와 충전소 간 공급망을 만듦. 2단계로 지역거점 
수소생산기지 간 공급망을 연결하고, 3단계로 타 시도 공급망과 연계해나감

10)   해당 절은 경상남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보도자료(21.03.24.)와 경상남도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인용 및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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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산업 육성전략은 ‘수소경제 조기 실현을 위한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비전으로 
수소경제 제조산업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로 수소생태계 
클러스터화 및 지원체계 구축, 수소활용산업 활성화 등의 목표를 설정함

◎ 수소생태계 클러스터화를 위해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수소전문기업 유치 및 육성, 

연구인프라 집적화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산학연 집적은 물론 기관 간 연계성을 높여 실질적인 

수소생태계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임

◎ 수소생태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로는 수소경제 가치사슬 전반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관련 소재와 부품, 기계 및 설비의 신뢰성과 안전성 향상, 수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 발굴 및 수소경제 발전 선순환 구조 마련 등이 

제시됨

◎ 수소활용산업 활성화는 대규모 수소 생산·소비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혼소 발전 기술개발과 

상용화, 창원 국가산단 미래모빌리티연구센터 입주지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자동차 등과 

함께 수소 모빌리티 육성,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등을 추진하여 수소경제 고도화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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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장에서는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H2KOREA)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대비 동남권의 수소산업 생태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수소산업 실태조사는 수소산업을 생산, 유통, 활용, 관련 서비스로 분류하였으며, 일반현황과 

수소관련 사업영역 및 재무현황, 고용현황, 수소산업 관련 투자현황, 수소산업 경쟁력 현황 등을 

포함함

1. 동남권 수소산업 일반현황

  (산업 분야) 동남권 수소기업은 607개가 존재하여 전국 대비 약 23.8%의 비중을 차지함

◎ 수소유통 205개(33.8%), 수소생산 181개(29.8%), 수소활용 161개(26.5%), 수소관련 

서비스 60개(9.9%)의 순으로 나타남

◎ 동남권 수소산업은 전국에 비해 수소생산과 수소활용의 비중이 높은 반면, 수소유통과 수소관련 

서비스의 비중이 낮음

<표 2> 동남권 수소산업 기업 수 및 비중

구분
(단위 : 개, %)

전국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전 체 2,548 100.0 215 100.0 158 100.0 234 100.0 607 100.0

수소생산 728 28.6 53 24.7 91 57.6 37 15.8 181 29.8

수소유통 688 27.0 89 41.4 24 12.5 92 39.3 205 33.8

수소활용 640 25.1 50 23.3 19 12.0 92 39.3 161 26.5

수소관련 
서비스

492 19.3 23 10.7 24 15.2 13 5.6 60 9.9

자료: H2KOREA(2021), 2021년 수소산업 실태조사

Ⅲ. 부·울·경 수소산업 생태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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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규모) 동남권 수소기업은 중소기업이 423개(69.7%)로 가장 많았으며, 중견기업 
90개(14.8%), 대기업 58개(9.6%) 순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중견기업과 

기타는 전국과 유사한 비중을 나타냄

◎ 대기업은 전국 대비 28.7%의 비중을 차지하여 중소기업 23.4%, 중견기업 23.9%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냄 

<표 3> 동남권 수소산업 기업규모

구분
(단위 : 개, %)

전국 동남권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대기업 202 7.9% 58 9.6%

중견기업 376 14.8% 90 14.8%

중소기업 1,810 71.0% 423 69.7%

기타 160 6.3% 36 5.9%

자료: H2KOREA(2021), 2021년 수소산업 실태조사

  (수소산업 매출액) 동남권 수소기업의 ’20년 연간 수소산업 매출액은 2조 7,792억원으로 
전국 대비 약 33.6%의 비중을 차지하며, 업체당 매출액이 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수소생산 약 2조 10억원(72.3%), 수소유통 약 3,872억원(13.9%), 수소활용 3,302억원(11.9%), 

수소관련 서비스 519억원(1.9%) 순으로 나타남

◎ 업체당 매출액을 살펴보면 수소생산과 수소관련 서비스는 전국에 비해 높은 반면, 수소유통과 

수소활용은 전국에 비해 낮게 나타남

<표 4> 동남권 수소산업 매출액(’20년 기준)

구분
(단위 : 백만원, %)

전국 동남권

매출액 비중 업체당 매출액 매출액 비중 업체당 매출액

전 체 8,269,305 100.0% 3,245 2,779,245 100.0% 4,579

수소생산 4,002,871 48.4% 5,498 2,009,967 72.3% 11,105

수소유통 1,784,490 21.6% 2,594 387,174 13.9% 1,889

수소활용 2,218,448 26.8% 3,466 330,178 11.9% 2,051

수소관련 서비스 263,496 3.2% 536 51,927 1.9% 865

자료: H2KOREA(2021), 2021년 수소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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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산업 R&D 투자액) 동남권 수소기업의 ’20년 R&D 투자액은 383억원으로 전국 
대비 약 13.7%의 비중을 차지하며, 업체당 R&D 투자액이 전국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수소생산 약 123억원(32.2%), 수소유통 약 119억원(31.0%), 수소관련 서비스 89억원(23.2%), 

수소활용 52억원(13.5%) 순으로 나타남

◎ 업체당 R&D 투자액을 살펴보면 수소유통은 전국에 비해 높은 반면, 수소생산, 수소활용, 

수소관련 서비스는 전국에 비해 낮게 나타남

<표 5> 동남권 수소산업 R&D 투자액(’20년 기준)

구분
(단위 : 백만원, %)

전국 동남권

R&D 투자액 비중
업체당 

R&D 투자액
R&D 투자액 비중

업체당 
R&D 투자액

전 체 278,664 100.0% 109 38,284 100.0% 63

수소생산 54,874 19.7% 75 12,323 32.2% 68

수소유통 17,460 6.3% 25 11,882 31.0% 58

수소활용 40,772 14.6% 64 5,183 13.5% 32

수소관련 서비스 165,559 59.4% 337 8,894 23.2% 148

자료: H2KOREA(2021), 2021년 수소산업 실태조사

2. 동남권 수소산업 생태계 수준

  (성장단계) ‘제품/서비스의 개발 단계(52.1%)’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첫 제품/
서비스를 출시하여 판매와 이익이 발생하는 단계(24.4%)’, ‘안정적 매출 증가 및 신규 
제품/서비스 출시로 다각화되는 단계(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 살펴보면 수소생산은 다른 분야와 달리 ‘첫 제품/서비스를 출시하여 판매와 이익이 

발생하는 단계(39.1%)’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표 6> 동남권 수소산업 성장단계

구분
(단위 : %)

제품/서비스의 

개발 단계

첫 제품/서비스를 

출시하여 판매와 

이익이 발생하는 

단계

안정적 매출 증가 

및 신규 제품/

서비스 출시로 

다각화되는 단계

매출 증가는 

완만하나 규모가 

커서 영업 구조가 

안정화된 단계

매출 향상이 

정체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단계

전 체 52.1 24.4 10.0 5.6 8.0

수소생산 33.0 39.1 14.6 5.8 7.5

수소유통 59.1 23.0 5.2 6.3 6.4

수소활용 64.1 12.0 10.6 6.5 6.8

수소관련 서비스 53.3 17.9 10.7 0.0 18.1

자료: H2KOREA(2021), 2021년 수소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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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단계별 역량 및 애로) 역량 부문에서는 ‘기술을 제품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3.5점)’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애로 부문에서는 ‘R&D 자금부족(3.6점)’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역량 정도는 ‘기술을 제품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3.5점)’, ‘독자적인 신제품 개발 능력 

역량(3.4점)’, ‘기술을 공정 효율화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3.2점)’ 등의 순으로 R&D 수행 단계에서 

강점을 지님

◎ 애로 정도는 ‘R&D 자금부족(3.6점)’, ‘R&D 장비부족(3.5점)’,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3.5점)’, ‘R&D 전문인력 부족(3.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7> 동남권 수소산업 수행단계별 역량 정도

구분

(단위 : 

5점 만점)

(1) R&D 

기반확보
(2) R&D 수행

(3) R&D 

성과 창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보유 역량

독자적인 

신제품 개발 

능력 역량

제품 디자인 

개발 능력 

역량

시험·분석·
평가 역량

기술을 공정 

효율화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기술을 

제품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기술사업화 

역량

수행단계별 

역량 정도
2.7 3.4 3.1 2.8 3.2 3.5 3.2

자료: H2KOREA(2021), 2021년 수소산업 실태조사

<표 8> 동남권 수소산업 수행단계별 애로 정도

구분

(단위 :

5점 만점)

(1) R&D 

기반확보
(2) R&D 수행

(3) R&D 

성과 창출

기술/시장
동향정보 

부족

R&D 

경험부족

R&D 

전문인력 

부족

기초 

원천기술 

부족

R&D 

장비부족

R&D 

자금부족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수행단계별

애로 정도
2.7 3.4 3.1 2.8 3.2 3.5 3.2



20

산업&혁신 Brief 2022-06

  (수소산업 육성·발전 장애요인) 동남권 수소기업은 ‘자금 부족(23.9%)’, ‘전문인력 부족 
(20.2%)’, ‘기술/시장 정보 부족(1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국에 비해 부산과 경남은 ‘자금 부족’, 울산은 ‘전문인력 부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9> 동남권 수소산업 육성·발전 장애요인

구분 (단위 : %) 전국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1) 전문인력 부족 19.4 19.3 27.6 16.1 20.2

2) 사업의 영세성 14.5 8.0 7.1 19.4 12.1

3) 자금 부족 18.2 35.5 5.0 26.1 23.9

4) 기술/시장 정보 부족 15.4 11.2 15.9 18.7 15.3

5) 제도 및 규제 과다 8.1 8.3 4.3 3.4 5.3

6) 외국업체 시장잠식 0.8 - - - -

7) 정부지원 미흡 7.1 14.0 6.9 3.9 8.3

8) 관련 인프라 부족 15.9 3.8 33.1 11.9 14.5

9) 기타 0.6 - - 0.6 0.2

자료: H2KOREA(2021), 2021년 수소산업 실태조사

  (수소산업 육성·발전 필요요인) 동남권 수소기업은 ‘자금 지원(48.2%)’, ‘인프라 지원(18.9%)’, 
‘전문인력 지원(10.7%)’, ‘연구개발/기술(1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국에 비해 부산은 ‘자금 지원’, 울산은 ‘인프라 지원’, 경남은 ‘연구개발/기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0> 동남권 수소산업 육성·발전 필요요인

구분 (단위 : %) 전국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1) 자금 지원 48.2 61.6 28.8 48.8 48.2

2) 세제 지원 3.6 2.3 5.2 0.4 2.3

3) 전문인력 지원 10.3 9.5 10.7 11.8 10.7

4) 연구개발/기술 9.7 7.9 11.2 12.9 10.7

5) 판로 지원 3.4 0.7 2 0.6 1.0

6) 인프라 지원 16.7 10.5 31.7 17.9 18.9

7) 표준화 지원 3.5 6 2.4 3.6 4.1

8) 각종 규제 완화 4.3 1.5 8.1 3.9 4.1

9) 기타 0.3 - - - -

자료: H2KOREA(2021), 2021년 수소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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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남권 수소산업 생태계 현황 시사점

  동남권은 전국 대비 약 23.8%의 수소기업이 소재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수소기업이 고루 
분포하고 있어 수소산업 혁신을 위한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부산은 수소유통기업 비율이 전국 대비 12.9%, 울산은 수소생산기업 비율이 전국 대비 12.5%, 

경남은 수소활용기업 비율이 전국 대비 14.4%를 차지하고 있어 수소산업 밸류체인별로 

산업육성에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울산(수소생산)-부산(수소유통)-경남(수소활용), 분야별 수소기업의 강점을 초광역 협력 

네트워크로 구축하여 수소경제 실현의 성공 모델로 발전 가능

  동남권 수소기업의 성장단계는 제품/서비스 개발의 초기 수준이 가장 높지만, 수행단계별 
역량은 R&D 수행에 상대적으로 강점을 지니고 있음

◎ 수소생산 분야의 성장단계는 ‘첫 제품/서비스를 출시하여 판매와 이익이 발생하는 단계’인 

반면, 수소유통, 수소활용, 수소관련 서비스 분야는 ‘제품/서비스의 개발 단계’ 머무르고 있어 

수소생산 분야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역량의 강화가 필요함

◎ 기술을 제품개선에 활용하는 역량, 독자적 신제품을 개발하는 역량 등 R&D 수행에 상대적으로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동시에 R&D 관련 장비, 자금, 전문인력 등이 부족하므로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됨

  동남권 수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술/시장 정보 제공부터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등 R&D 기반 확보와 R&D 수행 고도화 지원이 필요함 

◎ 전국과 마찬가지로 동남권 수소산업도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R&D 기반 

확보를 위한 기술/시장 정보 제공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 동남권 수소산업의 R&D 투자액은 전국 대비 13.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매출액은 전국 

대비 33.6%를 차지하고 있어 R&D 수행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장애요인과 필요요인으로 공통적으로 도출된 관련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등 R&D 수행 고도화를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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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장에서는 3장의 동남권 수소산업을 대상으로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서 자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일반현황, 수소사업 다각화 수준, 수소기술 연구개발 
현황, 핵심 수소기술 도출, 수소산업 지원수요 등을 파악하고자 함

<표 11> 동남권 수소기업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수소기업 607개

조사 기간 2021년 12월 ~ 2022년 2월

조사 내용 일반현황, 수소사업 다각화 수준, 수소기술 연구개발 현황, 핵심 수소기술 도출, 수소산업 지원수요 등

표본수 모집단 607개 중 178개 응답 (응답률 : 29.3%)

조사 방법 전화 조사 →  메일 발송 → 방문 면접의 프로세스 진행

1. 일반현황

  (소재지)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부산이 3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남(32.0%), 
울산(22.5%)의 순으로 나타나며, 공장 소재지도 부산이 3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남(34.3%), 울산(27.0%) 등의 순임

그 외 지역
9.0%

본사 소재지

부산
36.5%

경남
32.0%

울산
22.5%

공장 소재지

그 외 지역
0.6% 부산

38.2%

경남
34.3%

울산
27.0%

[그림 6] 동남권 수소기업 소재지(단위 : %)

Ⅳ. 부·울·경 수소산업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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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규모) 중소기업(74.2%), 중견기업(21.9%), 대기업(3.9%) 순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대기업

3.9

중견기업

21.9

중소기업

74.2
구분 합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전체 178 3.9 21.9 74.2

부산 69 1.4 13.0 85.5

울산 47 6.4 29.8 63.8

경남 62 4.8 25.8 69.4

[그림 7] 동남권 수소기업 기업규모(단위 : %)

  (거래관계) 대기업이 3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35.4%), 중견기업(24.7%) 
순으로 나타났으며, 울산과 경남은 주로 대기업과 거래하는 반면, 부산은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기업

39.9

중견기업

24.7

중소기업

35.4

구분 합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전체 178 39.9 24.7 35.4

부산 69 33.8 23.5 42.6

울산 47 47.9 20.8 31.3

경남 62 40.3 29.0 30.6

[그림 8] 동남권 수소기업 주요 거래관계(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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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사업 다각화 수준

  (다각화 동기) 기회요인(64.5점), 사업조정(60.6점), 위험요인(57.2점) 순으로 나타나 
수소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신사업 창출과 기존사업 조정을 기대함

◎ 기업의 운영 시너지 효과, 새로운 성장의 기회 창출, 기업의 핵심적 역량 강화, 시장에서 

비즈니스 수명 연장 등이 수소사업으로의 다각화 주요 동기로 나타남

<표 12> 동남권 수소기업 수소사업 다각화 동기

구분 내용 점수 순위

기회요인

(60.0점)

기업의 운영 시너지 효과 65.8점 1

새로운 성장의 기회 창출 64.0점 2

기업의 핵심적 역량 강화 63.8점 3

사업조정

(60.6점)

시장에서 비즈니스 수명 연장 62.4점 4

내부적 비즈니스 구조 재구성 59.9점 6

외부적 비즈니스 이미지 제고 59.6점 7

위험요인

(57.2점)

기업의 운영 위험 완화 60.5점 5

기업의 자본 흐름 분산 57.0점 8

경쟁자 시장 진입 방해 54.0점 9

  (다각화 전략) 점진적 전략(59.7점)이 급진적 전략(51.1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수소사업의 다각화 전략으로 점진적 혁신을 추구함

◎ 기존 사업영역에 집중하여 주로 기존 제품의 영역 확장, 다각화는 내부에서 수직적으로 통합 

추진 등이 수소사업으로의 다각화 주요 전략으로 나타남

<표 13> 동남권 수소기업 수소사업 다각화 전략

구분 내용 점수 순위

점진적 전략

(59.7점)

기존 사업영역에 집중하여 주로 기존 제품의 영역 확장 61.1점 1

다각화는 내부에서 수직적 통합으로 추진 58.2점 2

급진적 전략

(51.1점)

현재 사업과 무관한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하여 확장 53.7점 3

다각화는 외부와의 인수 및 합병을 통해 추진 48.6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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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소기술 연구개발 현황

  (연구개발 조직) ‘연구개발조직과 인력 모두 없음’이 41.6%로 가장 높았고, 
‘기업부설연구소 보유’(32.0%), ‘연구개발 인력만 보유’(13.5%),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12.9%)의 순으로 나타남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연구개발 조직 보유 비율은 44.9%로 나타남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32.0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12.9

연구개발 인력만 보유

13.5

연구개발조직과 인력
모두 없음

41.6

연구개발 조직 보유 44.9%

[그림 9] 동남권 수소기업 연구개발 조직 보유 여부(단위 : %)

  (연구개발 경로) ‘독자 개발’이 47.2%로 가장 높았으며, ‘독자 개발과 외부 협력 병행’ 
(27.5%), ‘외부 협력만 수행’(1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독자 개발

47.2

독자 개발과
외부 협력 병행

27.5

외부 협력만 수행

17.4

인수 합병

3.9

외부와 협력 중
해외 기술 도입

3.9

[그림 10] 동남권 수소기업 연구개발 경로(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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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 수소기술 도출

  (수소기술 중요도) ‘수소 생산 기술’이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안전·환경·인프라 
기술’(25.8점), ‘수소 활용(수송·발전) 기술‘(25.3점), ‘수소 저장·이송 기술’(22.5점)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남

수소 생산 기술

26.4

50.0

1순위

1+2+3 순위

수소 저장·이송 기술

22.5

69.1

수소 활용(수송) 기술

12.9

29.8

수소 활용(발전)기술

12.4

38.2

안전·환경·인프라 기술

25.8

80.9

[그림 11] 동남권 수소기술 중요도(단위 : %)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소 공급 인프라’(14.6%), ‘물리적 수소 저장’(12.4%), ‘연료 이용 

수소생산’(11.2%)등의 순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은 ‘물리적 수소저장(기체, 액체, 고체흡착)’(33.3%), 울산은 ‘수소 공급 

인프라(수소 충전 및 벙커링)’(36.2%), 경남은 ‘화학적 수소저장(액상, 금속 및 무기 수소화물 

등)’(35.5%)이 가장 높게 나타남

연료
이용
수소
생산

11.2

19.1

폐자원
/바이
오매스
이용
수소
생산

11.2

17.4

물분해
수소
생산

11.2

13.5

물리적
수소
저장

11.2

29.2

화학적
수소
저장

11.2

23.0

수소
운송

11.2

16.9

육상용
수송
수단

11.2

15.7

해상용
수송
수단

11.2

10.7

항공용
수송
수단

11.2

3.4

수소
활용
공통
기술

11.2

19.1

고정형
연료
전지

11.2

9.0

융복합
발전

11.2

8.4

수소
터빈

11.2

1.7

안전

11.2

21.3

표준화
및
인증

11.2

8.4

환경성
및

경제성

11.2

15.7

수소
공급
인프라

11.2

25.3

수소
사회
기반
구축

11.2

10.1

수소 생산 기술 수소 저장·이송 기술 수소 활용(수송)기술 수소 활용(발전)기술 안전·환경·인프라 기술

1순위 1+2+3 순위

[그림 12] 동남권 수소기술 중요도(세부)(단위 : %)



27

부산·울산·경남  수소산업
혁신생태계 분석 및 시사점

  (수소기술 경쟁력) ‘안전·환경·인프라 기술’이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수소 
저장·이송 기술’(27.5점), ‘수소 활용(수송·발전) 기술‘(22.5점), ’수소 생산 기술‘(21.3%)의 
순으로 경쟁력이 나타남

수소 생산 기술

21.3

38.8

1순위

1+2+3 순위

수소 저장·이송 기술

27.5

75.8

수소 활용(수송) 기술

11.8

34.8

수소 활용(발전)기술

10.7

37.1

안전·환경·인프라 기술

28.7

75.3

[그림 13] 동남권 수소기술 경쟁력(단위 : %)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소 공급 인프라’와 ‘물리적 수소 저장’이 14.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연료 이용 수소생산’(11.2%) 등의 순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은 ‘물리적 수소저장(기체, 액체, 고체흡착)’(33.3%), 울산은 ‘안전 

(소재·부품·시스템, 시설 및 설치, 품질 등)’(29.8%), 경남은 ‘물리적 수소저장(기체, 액체, 

고체흡착)’(33.9%)이 가장 높게 나타남

1순위 1+2+3 순위

연료
이용
수소
생산

11.2

18.0

폐자원
/바이
오매스
이용
수소
생산

6.2

14.0

물분해
수소
생산

3.9

6.7

물리적
수소
저장

14.6

30.9

화학적
수소
저장

9.6

26.4

수소
운송

3.4

18.5

육상용
수송
수단

6.7

18.5

해상용
수송
수단

4.5

11.8

항공용
수송
수단

0.6

4.5

수소
활용
공통
기술

7.3

20.8

고정형
연료
전지

1.7

8.4

융복합
발전

1.1

5.1

수소
터빈

0.6

2.8

안전

7.3

21.3

표준화
및
인증

1.7

10.1

환경성
및

경제성

3.4

13.5

수소
공급
인프라

14.6

21.9

수소
사회
기반
구축

1.7

8.4

수소 생산 기술 수소 저장·이송 기술 수소 활용(수송)기술 수소 활용(발전)기술 안전·환경·인프라 기술

[그림 14] 동남권 수소기술 경쟁력(세부)(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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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기술 핵심분야) 수소사업 중요도 및 경쟁력 분석에서는 중요도와 경쟁력 간 비례 
관계로 나타났으며, 중요도와 경쟁력 모두 높은 사업영역은 ‘물리적 수소저장’, ‘화학적 
수소저장’, ‘수소 공급 인프라’, ‘안전’, ‘수소활용 공통기술’ 등으로 나타남

◎ 중요도는 높으나 경쟁력이 낮은 기술로 ‘폐자원/바이오매스’, ‘환경성 및 경제성’으로 나타남

수소 터빈

항공용 수송수단

표준화 및 인증

융복합 발전
고정형 연료전지

해상용 수송수단

육상용 수송수단

수소운송 안전

환경성 및 경제성

이용 수소생산
폐자원/바이오메스

연료 이용 수소생산

수소 공급 인프라

화학적 수소저장

물리적 수소저장

수소활용 공통기술

수소사회 기반 구축

중요도↓ 경쟁력↑

중요도↓ 경쟁력↓

중요도↑ 경쟁력↑

중요도↑ 경쟁력↓

중요도

경
쟁
력

저 고

고

저

물분해 수소생산

수소 생산기술 수소 저장 이송기술 수소 활용(수송) 기술

수소 활용(발전) 기술 안전 환경 인프라기술

참조: 수소기술 중요도 및 경쟁력은 1+2+3순위 중복%를 표준화(100%로 환산)하여 도식화 함

[그림 15] 동남권 수소기술 중요도 및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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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소산업 지원수요

  (혁신활동 지원수요) ‘원천 기술 개발 지원’이 43.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상용화 
기술 개발 지원’(25.3%), ‘수소 전문기업 육성’(21.3%) 등의 순임

원천 기술
개발 지원

상용화 기술
개발 지원

43.3

63.5

1순위

1+2+3 순위

수소 전문기업
육성

25.3

65.7

기업 인수합병
지원

21.3

13.5
39.3

산학연
협력

3.9

12.9

해외 진출 지원

2.23.9

5.1

[그림 16] 동남권 수소기업 혁신활동 지원수요(단위 : %)

  (혁신자원 지원수요) ‘금융 지원’이 28.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인력 양성 
지원’(23.6%), ‘정부 보조금 확대’(20.2%) 등의 순임

전문인력 양성 지원

23.6

38.8

1순위

1+2+3 순위

금융 지원

28.7

52.2

정부 보조금 확대

20.2

56.2

인프라(연구시설,
장비) 지원

19.1

37.1

인프라(충전소 등)
지원

8.4

15.7

[그림 17] 동남권 수소기업 혁신자원 지원수요(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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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기반 지원수요) ‘상용화(평가, 인증, 실증) 지원’이 33.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법·제도 및 규제 정비’(33.1%), ‘상용화(이용 분야) 확산 지원’(18.5%) 등의 순임

법·제도 및 규제 정비

33.1

42.1

1순위

1+2+3 순위

상용화(평가, 인증,

실증) 지원

33.7

65.7

상용화(이용 분야)

확산 지원

18.5

49.4

표준화 지원

11.8

33.7

대국민 홍보

2.8

9.0

[그림 18] 동남권 수소기업 성장기반 지원수요(단위 : %)

6. 동남권 수소산업 생태계 분석 시사점

  동남권 수소기업은 수소사업으로의 다각화를 기회요인으로 포착하여 점진적 전략을 통해 
기업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하지만, 연구개발 조직을 별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 개발을 추진하는 경향이 존재하므로 연구개발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기업의 운영 시너지 효과, 새로운 성장의 기회 창출, 기업의 핵심적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수소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며, 기존 사업영역에 집중하여 주로 기존 제품의 영역 확장을 노력함

◎ 하지만, 연구개발 조직은 보유한 비율이 44.9%에 그칠 뿐만 아니라 독자 개발만을 수행하는 

수소기업이 47.2%나 차지하여 연구개발 추진의 한계를 보유하고 있음

  동남권 수소산업에서 중요도와 경쟁력이 모두 높은 핵심기술로는 물리적 수소저장, 
화학적 수소저장, 수소 공급 인프라, 안전 등이 도출되었으며, 핵심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서는 원천 기술개발 지원,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등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

◎ 중요도와 경쟁력이 모두 높은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중요도는 높으나 

경쟁력이 낮은 폐자원/바이오매스, 환경성 및 경제성에 대한 연구개발도 필요함

◎ 수소기업의 지원수요를 살펴보면 원천·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이 혁신활동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혁신활동의 수행을 위해 금융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이 뒷받침되어야 함



31

부산·울산·경남  수소산업
혁신생태계 분석 및 시사점

  다른 지역보다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은 수소산업의 가치사슬별로 육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규모별로도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지역별로 분산된 역량을 
결집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국내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동남권 수소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동남권 수소경제권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초광역 협력 수요 파악과 전략방향 수립이 필요함

◎ 지자체는 정부사업의 유치를 위한 경쟁적 구도를 벗어나 각 지역에서 개발한 수소기술의 연계와 

규모의 스케일업을 통해 활용 또는 수요 분야까지 공급하는 실증 중심의 기술개발에 노력해야 함

  동남권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부산, 울산, 경남 각 지역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광역 협력 체계 중심의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수소경제 초기의 단계에서 기업별로 수소관련 제품을 생산 및 실증하고 있으므로 제품을 시험 

및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상용화와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부산과 경남은 수소저장·운송·활용 분야의 소재부품기업이 많이 있기에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동남권의 연구소, 실증시험센터 등과 기업을 연계한 지원·육성이 필요하며, 동시에 규제의 

개선과 발굴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동남권에서는 매년 수소관련 학부 및 대학원에서 약 5,000여명의 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가 배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학-기업-출연연-공공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도화된 전문인력 배출과 적재적소 배치가 요구됨

◎ 부산, 울산, 경남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실증 장비 정보를 공유하여 동남권 수소기업이 

이용할 경우에는 수수료 감면 혜택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Ⅴ.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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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권 수소산업의 혁신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투자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인프라 지원, 기술/시장정보 지원에 대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연계 및 
협력적 관점의 정책 수립이 필요함

◎ 투자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인프라 지원은 중앙부처(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해수부 등), 수소경제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동남권의 별도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함

◎ 투자자금 지원은 동남권 수소기업의 수소 전문기업 지정을 통해 우수한 제품의 판로개척과 

기술사업화 등을 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별도 재원 마련을 통해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 전문인력 양성은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 저탄소그린에너지사업단에 부산을 연계하여 USG 

공유대학 교육체계 구축과 산학연 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해야 함

◎ 연구개발 지원은 중앙부처(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해수부 등),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인 수소융합 

얼라이언스(H2KOREA), 기술개발 발주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과의 

협업을 통해 동남권 수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인프라 구축은 수소유통 전담기관인 한국가스공사(KOGAS), 수소안전 전담기관인 한국가스 

안전공사(KGS)와 협의를 통해 중앙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정부사업 지원 시 수소를 초광역권에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여 수소의 생산-공급 생태계를 

부산, 울산, 경남으로 확대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위와 같은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 수소산업진흥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이 필요하며, 수소산업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정책수립과 사업기획을 

추진해야 함

※ 수소산업진흥 지역전담기관 지정은 수소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남권 수소산업 진흥 및 육성을 목적으로 
전담기관 설립 추진이 필요(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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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KOREA(2021), 2021년 수소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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