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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세계기후변화협약에서 발효한 탄소세 등 각종 규제에 의
해 국가입장에서 큰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가 떠오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 보급이 빠른 태양광과
풍력은 출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키는 것 중 하나로 에너
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를 도입하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신재생에너지용 ESS 도입 시 계통에서 확보해야하는 예비력과
첨두부하가 삭감되어 나타나는 회피비용을 연료비, 무부하비, 기동·정지
비, 발전설비회피비용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국가적 관점에서 필요한 적
정용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용관점에서 한계운전비와 한계투자비를 비
교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그 중 본 논문의 대상인 한계 운전비를 구하
기 위해 운전 수리모델을 수립한다.

1. 서    론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파괴가 문
제가 되고 있다.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세
계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고, 이후 1997년 교토의정서에 의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점차 늘려가고 있다. 탄소세는 국가입장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
에 온실가스를 내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고 있다.[1]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2001년 발전차액제도를
시작으로 2006년 신재생공급협약을 거쳐 2012년부터 공급의무화제도를
시행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확대시키고 있다.[2]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연간발전량이 2002년 203,287MWh에서 2013
년 현재 21,437,822MWh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3]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소와 달리 출력
이 제어가 되지 않고 환경과 날씨에 따라 간헐적인 출력으로 불안정하
기 때문에 기존 발전기 출력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고[4] 출력변동만큼
대기대체예비력(운전상태)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한다. 이러한 불안정한
출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표적 방법으로 풍력발전의 Pitch제어와
ESS의 도입이 있다. Pitch제어방식은 초기비용이 적게 들지만 출력손실
이 크기 때문에 점차 ESS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바뀌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용 ESS의 세계현황으로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풍
력단지(100MW)에 32MW ESS를 실증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메가솔라
프로젝트로 인한 태양광의 증가로 2023년까지 21.8GW급 ESS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5] 국내에서는 해상풍력(9MW)의 출력안정화를
위해 4MW ESS를 조천변전소에 설치하여 실증하고 있다.[6]
그러나 ESS는 초기 투자비용이 1MW당 9~12억[7]으로 비싸고 신재생
발전설비에 따라 경제성이 있는 적정 ESS 용량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무한정공급은 국가적 낭비이므로 신재생에너지용 ESS의 적정용량산정
은 필수불가결하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용 ESS 적정용량산정 연구[6],[8]
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국가적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용 ESS
의 적정용량 산정에 대한 연구는 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용 ESS 도입으로 불안정한 출력을 안정
화 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 발전기의 대기대체예비력(운전상태)과 첨두부
하가 삭감되어 발생하는 회피비용을 연료비, 무부하비, 기동·정지비, 발
전설비회피비용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최소화
하는 비용관점으로 한계운전비와 한계투자비를 비교하여 신재생에너지
용 ESS 적정용량을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그 중 본 논문의 대상
인 한계운전비를 산정하기 위한 운전 수리모델을 수립한다.

2. 신재생에너지용 ESS의 운전 수리모델 및 한계운전비

  2.1 신재생에너지 특징
신재생에너지 중 전력을 생산하면서 출력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ESS를 이용하여 제어가 필요한 태양광과 풍력을 대상으로 하였다.
태양광발전은 계절과 시간에 따른 태양고도 변화에 따라 조사량이 다
르기 때문에 출력이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흐린 날이나 비가 올 때는

발전을 하지 못하고 맑은 날에도 구름의 위치에 따라 출력이 심하게 변
동한다. 또한 풍력발전은 계절, 시간에 따라 풍속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출력이 크게 변한다.[9] 그 예로 행원풍력은 최대 66%(6.66MW), 한경풍
력은 14.69MW(70%), 성산 10.45MW(87%) 만큼 출력이 변동한다.[8]
이러한 출력변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기대체예비력(운전상태)를 더
확보해야 한다. 예비력은 발전기의 무부하 운전상태로 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손해이다. 따라서 국가적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에
너지용 ESS를 도입하여야 한다.

  2.2 신재생에너지용 ESS의 충⋅방전 제어방법
신재생에너지용 ESS 제어방법은 크게 초단위로 충·방전하는 출력안
정화 제어방법과 하루단위로 충⋅방전하는 부하평준화 제어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 중 현재 풍력단지에 사용하고 있는 출력안정화 제어방법
을 대상으로 하였다.
ESS의 충⋅방전 전력은 신재생에너지 출력과 기준출력의 차이에 의
해 결정되고 기준출력은 직전시간대의 기준출력과 SOC, 신재생에너지
출력에 의해 산정된다. 기존의 연구[8]에서 사용한 기준출력 산정법을
사용하여 <그림 1>과 식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SOC와 신재생 출력에 따른 기준출력 값 설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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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신재생에너지용 ESS 도입 시 비용요소
신재생에너지용 ESS 적정용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림 2>에 있
는 비용요소(운전비, 투자비)의 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는 ESS의 용량제약이 없다면 한계 운전비와 한계 투자비가 같아질 때
ESS용량이 적정용량이 된다.
ESS 도입 시 확보해야 하는 대기대체예비력(운전상태)과 첨두부하가
삭감되기 때문에 가장 비싼 연료비의 발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발전기를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료비, 무부하비, 기동·정지
비 회피비용이 발생하고 정지시킨 발전기가 다시 기동할 필요가 없을
경우 그 발전기를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발전설비회피비용이 발
생한다. 이중 연료비 및 무부하비, 기동·정지비는 운전비로 고려하였고
투자비는 ESS설비에 대한 비용과 발전설비비로 나누어 고려해야 하지
만 본 논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연구에서 다룬다. 따라서 먼저
한계 운전비를 구하기 위해서 운전 수리모델을 수립한다.

<그림 2> 신재생에너지용 ESS 도입 전⋅후 비용요소

  2.4 운전 수리모델
신재생에너지용 ESS의 운전 수리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 발전기의
연료비 함수는 부분 선형화하였고 전력시스템의 송·배전손실은 무시하
였다. 그리고 투자비 계산을 연초에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운전비와
비교하기 위해서 계산기간을 똑같이 맞춰주어 연간 운전비를 산정한다.
연간 운전비 계산 시 부하는 계획예방정비를 하는 주기인 계절별로, 기
동·정지계획을 하는 일주일 주기로 일정하게 반복한다고 가정하였다.

국가적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용 ESS설비의 적정용량산정을 위한 운전 수리모델 수립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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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목적함수
신재생에너지용 ESS 도입 시 연간 운전비를 구하기 위해서 변수인
각 발전군의 출력과 ESS 정격용량에 대한 연간 운전비의 최소값을 구
하는 수리모델을 식 (2),(3),(4),(5)와 같이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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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제약조건
  신재생에너지용 ESS 도입 시 연간 운전비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ⅰ) 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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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출력이 무조건 나와서 연료비가 0이기 때문에
기저발전소가 되어 부하를 삭감한다.

ⅱ) 예기치 못한 신재생에너지 출력 변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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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기준출력은 <그림1>과 식 (1)을 사용한다.

ⅲ) ESS 충⋅방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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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풍력단지의 ESS설비용량 제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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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를 위한 1분 출력변동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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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대기대체예비력(운전상태) 최소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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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ESS 정격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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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한계 운전비
한계 운전비는 신재생에너지용 ESS의 정격용량이 한 단위[1MW] 증
가하였을 때 발생하는 연간 운전비의 증분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ESS
설비의 투자결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한계운전비()가 한계투
자비()보다 크면 경제적 이득이 있으므로 ESS 정격용량을 더 증가시
키고, 가 보다 작으면 손해가 발생하므로 ESS 정격용량을 줄여야 한
다. 즉, =일 때 최적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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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례 연 구

사례연구로 부하가 390MW이고 발전소 상태가 <그림3>과 같은 계통
에 정격용량이 10MW인 신재생에너지용 ESS를 도입되었을 때에 대하
여 수행하였다. 연간 운전비를 산정해야 하지만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서 풍력 발전군 출력을 기준출력(100MW)보다 클 때(120MW), 같을 때,
작을 때(80MW)의 3구간을 각각 2초로 가정하여 6초 동안 운전한 총 운
전비와 한계운전비를 산출하였다. 각 발전군 출력은 우선순위법에 의해
서 결정하였고 ESS 도입 후에 예비력조건을 만족하여 무부하 운전하던
유류 발전군이 정지한다고 가정하였다. ESS 도입 전 연료비는 15,068원,
무부하비는 7,567원으로 운전비는 22,635원에서 ESS 도입 후 연료비는

14,793원, 무부하비는 3,375원으로 운전비는 18,168원으로 산정되어 도입
전과 달라졌다. 따라서 평균한계운전비는 -447원/MW로 산출되었다.

<그림 3> 신재생에너지용 ESS도입 전⋅후 각 주체별 상태

또한 ESS 운전 시 첨두부하를 삭감하는 경우는 유류 발전군이 다시
기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발전설비건설회피비용이 발생하고 첨두부
하를 삭감하지 않는 경우는 유류 발전군이 다시 기동해야 하기 때문에
발전설비회피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것은 투자 수리모델에서 다룬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용 ESS 도입 시 예비력과 첨두부하가 삭
감되어 발생하는 회피비용을 본 논문에서는 연료비, 무부하비, 기동·정
지비, 발전설비회피비용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국가에서 지출하는 비용
을 최소화하는 비용관점으로 한계운전비와 한계투자비를 비교하기 위해
연간 운전비를 구하기 위해 주파수조정용 및 부하평준화용 ESS와 달리
새로운 제약조건들을 적용하여 운전 수리모델을 수립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용 ESS의 적정용량 산정을 하기 위하
여 투자비인 발전설비비와 ESS 설비투자비를 모두 반영해야하기 때문
에 이를 고려한 투자 수리모델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2014년도 한국전력공사 전력산업 기초연구과제(NO.
R14XA02-44)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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