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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thebeginningthe21stcentury,weareinterestedinrenewableenergyespeciallyphotovoltaic.So,wehavebeen

installedPVatthebuildingroofssothatwecallitbuildingintegratedphotovoltaic.Butstrictlyspeaking,installing

thePVontheroofisnotbuildingintegrated.TherearefewBIPVdesignsespeciallyforbalcony.Intheapartment

building,roofisgoodinstallingplaceforPV,butitsareawaslimited.Nowaday,builtapartmentbuilding’sheights

aremoreandmoreincreasedsothattheperformanceofinstalledPVontheroofcannotbeenoughtouseeventhe

publicuse.Thereby,weneedthenew spaceinthebuildingtoinstallthePVexceptthebuildingroof.Thisstudy

suggeststhebuildingfaçadebalconyasanewspacetoinstallthePVwithbuildingintegratedPVdesign.

Hence,inthisstudy,wearedesignedthemovableBIPVshadingdeviceforapartmentbuildingbalcony,andverified

itsperformancewithcomputersimulation.Developeddeviceinthisstudycanworksasanelectronicgenerationdevice

andanoverhangonthesidebalcony.Asaresult,theelectronicgenerationperformanceofdevicecontributes15～30%

toeachapartmentunit.Themoreunitwidthincrease,thebettercontributeddevicegenerates.

Keywords:건물일체화PV(BIPV),발코니(Balcony),공동주택(Apartment),차양(ShadingDevice)

1.서 론

1.1연구의 배경 목

21세기 들어 신재생에 지에 한 심도

가 높아지면서 건축물에 신재생에 지 시스

템을 용하고자 하는 연구와 시도 한 빈번

해지고 있다.그 태양 은 건물에 용하기

가장 쉽고 장치 한 간단하여 건축가와 거주

자의 많은 심을 끌고 있다.그러나 재까

지는 발 효율이 높지 않아 많은 면 을 설치

하여야 한다는 문제 으로 인하여 단독주택

에는 설치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으

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설치된 사례를 보

기 어렵고,설치가 된다 하여도 세 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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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은 어려운 실정이다.그러다보니 PV패 의

설치는 의당 단독주택의 독차지가 되어버렸고,

일반인들은 단독주택 에서도 지붕면에만 설

치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오고 있어 건물일체화

태양 지 시스템이 무색한 경우도 빈번하다.

한편,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벽면 혹

은 발코니 면부에도 태양 시스템의 설치

가 가능할 수 있다.물론 건물의 넓이와 비교

하면 발코니 면부는 지붕면에 비하여 좁은

면 이고 설치각도 한 최 의 효율이 나올

수 있는 각도에서 벗어난 설치를 하게 될 수

밖에 없으므로 PV의 발 효율은 그다지 유

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한편 상기와 같이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PV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발코니에 고정형

으로 PV를 설치한다면 거주자의 조망에 불

쾌감을 주거나 항상 어둡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서

는 발코니에 설치할 수 있으면서 거주자의 요

구에 따라서는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장치를 가동시켜 PV기능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유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발코니 면부에 설치가 가

능하면서 거주자의 조망권에 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물일체형 PV시스템을 개발하

고 개발된 장치를 각 아 트 평형 별로 설치

하 을 경우 생산되는 기량을 측한다.

1.2연구의 내용 범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연구목 을 달성하

기 하여 발코니에 조망에 문제가 없도록 가

동형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그

BIPV디자인을 개발한다.

한 개발된 BIPV를 설치하 을 때 발

성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시뮬 이션 하

며 건물 에 지부하 담당비율을 측한다.

한편,본 연구에서의 범 는 다음과 같다.

첫째,'발코니설치형 BIPV'는 2010년 기

18%효율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둘째,공동주택의 규모는 일반 인 아 트

로 하되 각 평형별 기 생산량 가능성을 알아

본다.

셋째,발 량 시뮬 이션은 건물의 향이 정

남향인 건물로 한정한다.

2.기존 연구분석

2.1기존 연구사례

오명석 외(2008)는 “아 트에 용된 PV시

스템의 개선방안에 한 연구”에서 아 트에

용된 PV시스템 성능조사와 시스템 부하에

하여 연구하 다.그러나 이 연구에서 설정

한 PV시스템은 아 트 지붕면에 설치한 시

스템으로 층고가 높아지면 효과가 매우 미미

해질 수밖에 없다는 단 이 있다.

진경일(2009)은 “거주자 주택 유율을 고

려한 공동주택 발코니 PV시스템 디자인”에

서 아 트 발코니에서 창문형 PV시스템을

개발하고 거주자의 주거거주시간을 고려하여

에 지생산량을 측하 다.그러나 이 연구

는 창호의 기능을 심으로 연구한 연구이며

차양에 한 연구는 아니다.

차 석과 재홍(2008)은 “공동주택 활용

가능한 신재생에 지 용방안-1”에서 공동

주택에서 PV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발코

니의 PV시스템을 논하기는 하 으나 역시

발코니 차양에 한 내용은 없다.

조진균 외(2008)는 “친환경공동주택 모델개

발을 한 설비시스템 요소기술 용성 통

합설계방안에 한 연구”에서 발코니와 태양

모듈에 하여 다루기는 하 으나 BIPV를

다루지는 않았다.그 밖에도 서정훈(2006),조

한(2006)등 몇몇 연구가 있기는 하나 부분

이 태양에 지에 한 에 지량 계산이거나

기본 인 설치유형을 분류하는 정도에 머물

다.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주택 발코니에

차양형으로 PV시스템을 설치하는 장치의 개

발로 기존연구들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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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의 태양 공동주택

2000년 들어 태양 아 트들이 국내 곳

곳에 지어지고 있으며 근래 들어서는 빈번하

게 볼 수 있게 되었다.이들 부분은 고층아

트의 지붕면에 PV모듈을 부착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지붕에 PV를 설치하는 경우는

아래 그림 11)과 같이 공동주택의 지붕면에

PV를 설치하고 그 생산된 력은 공용부하

로 사용되는 경우가 부분이다.

따라서 근래 언 되는 태양 아 트는 지

붕 설치형으로써 아 트의 면 은 그 로이

나 층고가 높아지면 그만큼 에 지사용의 효

과는 어지게 된다는 단 이 있다.따라서

고층건물일수록 지붕일체형PV시스템은 그 효

과에 있어서 기여도가 을 수밖에 없다.

그림 1.지붕에 PV를 설치하는 태양 아 트 사례

3. 이식 차양형 발코니 PV시스템 디자인

3.1디자인 개념과 개발의 개요2)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BIPV의 디자인에

있어서 건물 일체화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공동주택 발코니에서 PV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발코니에 일

체화 되어 BuildingIntegratedPV의 개념을

충분히 만족시킨다.

1)2009-12-16연합뉴스 기사내용 발췌사진(서울 길음 뉴타운 사례)

2)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특허출원 10-2010-0071802참조

셋째,공동주택 거주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

지 않을 수 있도록 발코니 면부의 시야확보

가 가능한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넷째,차양의 기능을 가지도록 한다.발코

니확장을 한 경우 실내유입 직사일 을 막아

수 있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개념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그림2와같은디자인으로가동식발코니형

차양겸용 PV를 디자인하게 되었다.아래 그림 2

의 내용을 심으로 설명하면 이하와 같다.

그림 2.발코니 설치형 차양겸용 가동형 BIPV개요도

우선,PV로서기능을수행하도록하기 하여

PV패(1번)을 장치하 다.이 PV패 은 이 장

치의 주요 역할을 한다.(3번)은 PV를 고정시키

는틀이다.(1번)과(3번)을합하여차양형태양

모듈(2번)을 형성한다.(4번)～(10번)은 (2번)을

지지하는암(arm)(5번 18번)으로길이조 이

가능하게하 다.(19번)은발코니난간,(20번)은

(2번)모듈이 발코니 천장 의 빈 공간으로 삽입

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 설정하 다.

한,(17)번은 작동을 제어하는 제어장치이다.

3.2작동원리

그림 2의 장치는 본 장치의 설계개념에 나

타난 바와 같이 고정형이 아니고 가동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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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시에는 천장부에 약간의 두께를 가

지고 설치된 공간(20번)에 들어있는 PV모듈(2

번)은 가동 시 그림 2와 같이 돌출되고 (8,13번)

장치를 통하여 지지 (7,12번)이 지지 (9,14

번)안으로 알고리즘을 가진 제어장치(17번)에

의하여 필요한 만큼 들어가게 된다.그림 3은

장치의 가동을 도식으로 나타냈다.좌측그림은

하 기 태양고도가 높은 상태에서 가동하기

하여 PV가 발코니에서 최 돌출된 상태이고,

우측그림은 겨울철 태양고도가 낮은 상태에서

태양과의 각도조 을 하여 혹은 필요에 따라

서 실내로 외부 선이 들어오는 것을 이기

하여 조 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장치의 가동 (좌:장치돌출,우:각도조 )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발코니일체형

PV시스템은 창문이나 벽면에 단순히 부착하

여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과

하나로 일체화된 부속품의 일부로서 그 기능

을 수행하도록 디자인 하 다.

3.3서울 도지방을 한 디자인기

그림 2와 같이 시스템을 만들 경우 PV의

각도는 발 성능과 깊은 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PV차양장치 그림 2의 2번의 길이는

그림 4에 설명된 바와 같이 결정한다.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태양의 각도와 차

양장치인 PV 의 각도는 지구상의 도지방

인 경우 그림 4의 각도 Θ는 약 30도로 결정하

다.그림에서 Θ와 Q를 더욱 명확히 결정하기

해서는 본 시스템을 설치하는 도에서 아래층

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상기의 시스템

을 가동시키고 태양 의 입사각이 60도 이상 되

지 않도록 설정한다면 최 PV면 의 최 력

생산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도

지방의 태양고도와 입사각에서의 안 한 범

계 별 일사량을 고려할 때,한국의 경우 4

월～5월의 일사량이 가장 높으므로 이때의 태

양고도 약 60도 후에 맞도록 설정하 다.

그림 4.시스템의 정 가동각도 설정

4.아 트에 설치한 경우 장치의 성능 분석

BIPV의 개념으로 개발한 장치의 성능을

측하고 그 효용성을 증명하기 하여 본 연구

3장에 언 된 디자인에 의하여 제작된 시스

템의 력량 시뮬 이션을 실시하 다.

4.1성능 시뮬 이션 개요

PV를 설치한 경우의 성능비교를 한 시뮬

이션도구는입사각별일사량에따른PV시스템

의발 량계산이가능한트랜시스(TRNSYS)를

사용하 으며,시뮬 이션 입력조건으로 설정한

상모델규모 조건설정사항은표1 그림

5와 같다.

설치형태에 한가정은 앞서 제시한 PV시스

템을발코니에설치할경우설치 후의성능차

이를 알아보기 하여 그림 2와 같은 형태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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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력생산[kWh]:30도 68.5 76.9 92.4 103.8 107.3 97.5 80 88 91.1 91.1 67.2 58.1 1022

력생산[kWh]:60도 73.8 78.5 85.9 88.3 84.9 74.6 62.5 72.4 81.3 90.3 71.5 62.7 927

력생산[kWh]:복합 73.8 78.5 92.4 103.8 107.3 97.5 80 88 91.1 91.1 71.5 62.7 1038

세 부하담당(%) 21.0 22.3 28.7 31.5 34.1 30.6 24.6 23.8 25.4 28 21.2 18.2 25.6

세 기부하 [kWh] 351.5 351.5 321.9 329.3 314.5 318.2 325.6 370 358.9 325.6 336.7 344.1 4048

구매 력량 [kWh] 283 274.6 229.5 225.5 207.2 220.7 245.6 282 267.8 234.5 269.5 286 3026

설치후 요 [천원] 37 35 26 26 22 25 30 37 34 27 34 37 370

설치 요 [천원] 57 57 48 51 46 47 49 62 59 49 53 55 633

력요 감효과 21 22 22 25 24 22 19 25 25 22 20 19 266

발 량/kWp 114.2 128.1 154 173 178.8 162.5 133.4 146.7 151.9 151.9 112 96.8 1703

경사면 일사[MJ/㎡] 10.5 13.2 14.2 16.3 16 14.7 11.4 12.7 14 13.8 10.3 8.8 155.9

외기온[℃] -2.5 -0.3 5.2 12.1 17.4 21.9 24.9 25.4 20.8 14.4 6.9 0.2 12.2

표 3.입력조건이 표 1과 같을 때 시스템의 경사도별 력생산량과 그 조합된 경우에서의 비교 시뮬 이션 결과

치를표1과같은조건에서그림5에표시한발코

니부 에서 작동하는 PV시스템의 면 당 생산

가능한 력량 시뮬 이션을 실시하 다.

여기서는그림2와같은장치를설치하고자할

때설치그성능을 측하는것이그목 이라할

수있다.따라서평면도의형태나규모보다는시

스템을그림2와같은형태로설치하고장치를계

에 맞추어 60도 각도와 30도 각도로 혼용하여

사용하 을 때 최고의 성능을 나타냄을 보 다.

항목 내용

시스템설치 치 향 서울,정남향,주변장애물없음

PV타입 불투명형 (18%효율)

구름 일사조건 연간 실측평균 자료 반

설정 규모 발코니 남측면 11.7m설치

주택규모 4인 가족거주 43평형 아 트

세 연간 력요구량 4048kWh/year

PV돌출길이 1152mm=(2300mm×cos60)

표 1.시뮬 이션의 입력 제조건

그림 5.시뮬 이션에 사용한 43평형 아 트 도면

표 2.시뮬 이션에 사용한 PV성능사양(음 표시부분)

한 시뮬 이션에 사용한 PV모듈의 기

특성에 한 데이터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진하게 표시한 부분이 본 연구의 시뮬

이션에서 사용한 PV성능자료이다.

PV의 성능효율은 2010년 재 개발되어

있으며 양산이 되고 있는 제품의 성능 효

율18%를 보이는 제품을 기 으로 하 다.

4.2성능 시뮬 이션 결과 분석

시뮬 이션의 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과 같이 PV차양은 각도가 변할 수 있

도록 가동되기 때문에 일정한 각도로 고정시

킨 경우처럼 태양의 각도변화에 따라서 발

량 극 화를 한 응이 불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필요시 태양의 각도에 부응하여 차양

장치(PV)의 각도를 조 하여 최 의 에 지

생산을 하여 작동하게 된다.

우선,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30도 고정

일 경우와 60도 고정일 경우의 력생산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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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트
평형

국
주택비율

발코니
면부 폭3)

발코니
유효폭

PV이용 연간
생산 력량

세 연간
소비 력량4)

기부하
최 기여율

차양에의한
냉방부하 약5)

11～15평 8.4% 4.32m 3.89m 344.9kWh 2580.0kWh 13.37% 7.8kWh

16～20평 17.9% 5.72m 5.15m 456.7kWh 2941.2kWh 15.53% 10.3kWh

21～25평 27.5% 7.05m 6.35m 562.9kWh 3231.6kWh 17.42% 12.7kWh

26～30평 12.3% 8.42m 7.58m 672.3kWh 3699.6kWh 18.17% 15.2kWh

31～35평 20.4% 9.61m 8.65m 767.3kWh 3776.4kWh 20.32% 17.3kWh

36～50평 9.1% 12.65m 11.39m 1010.1kWh 4058.4kWh 24.89% 22.8kWh

51평 이상 2.3% 15.70m 14.13m 1253.6kWh 4143.6kWh 30.25% 28.3kWh

표 4.아 트 평형 별 발코니 폭과 력생산량 측 차양에 의한 냉방부하 약 시뮬 이션 결과(서울기 )

비교하면 1,2월과 11,12월의 력생산량에서

60도 각도인 경우가 30도 각도인 경우에 비하

여 더 유리하다.따라서 동 기인 11,12,01,

02월에는 PV의 각도를 60도로 유지하여 주

고 03월～10월까지는 30도로 변경하여 작동

할 경우 력생산량 합계는 표 3의 ‘력생산:

복합’부분에 해당하며 계 별로 최 의 력

생산에 응할 수 있다.

4.3발코니 폭을 고려한 력부하 기여도

표 1의 조건에 따라서 시뮬 이션 한 경우

본 시스템의 세 별 부하담당은 표 3에 나와

있다시피 연간 필요 력 4048kWh(4인 가족

이 1년간 생활할 때 나오는 기사용 평균량)

에서 약 25.6%인 약 1038kWh를 생산하는 것

으로 계산되었다.그러나 이 부분은 아 트의

평형수와 장단변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즉,표 1에 사용한 입력조건하에서 아

트에서는 발코니 부분 폭 약 11.7m를 설치하

다는 가정이나 아 트의 규모에 따라서 설

치할 수 있는 면 은 다양하다.

표 3에 나온 결과를 종합하면,표 1의 입력

조건에서 최 으로 발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가정할 경우 돌출길이 1.15m인 시스템에서 발

코니 면부 폭 1m당 1년간 생산되는 기량

3)본 연구에서 로 200개의 도면을 선택하여 직 조사한 것이므로 국

인 규모에서 살펴보면 오차가 있을 수 있음

4)표의 내용 “평형별 주택비” “평균소비 력량”은 한국 력공사에

서 발행한 2006년도 가 기기보 률 조사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임

5)냉방부하 약치는 차양장치가 없을 때 6월～9월 직달일사를 통하

여 실내로 들어온 열에 지임

은 88.72kWh이다.

아 트 평형 별 발코니 폭을 알아보기

하여 1990년 ～2000년 에 지어진 서울

경기도의 아 트 200여개를 무작 로 선정하

여 아 트 면부 폭의 크기를 조사하 다.

아 트에서 발코니로 가능한 유효폭은 최

80～90%정도까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90%를 가정하 다.

따라서 결과를 살펴보면 10평형은 그다지

많은 경우가 아니어서 면부의 폭이 약 4.5m

정도 고,20평 는 6.6m,30평 는 8.8m,40

평 는 11.2m,50평 는 14.1m,그리고 60평

이상에서는 16.3m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 근래에 지어진 아 트가 아닌 이상

발코니폭으로인정할수있는유효발코니폭은

그 보다 못하다.건물마다 실제 발코니 폭은 다

양하지만,계산의 편의상 90%로 가정하고 각

평형별 력생산량을 계산하여 표 4에 나타내

었다.따라서 시뮬 이션에서 얻어진 결과를

용하면 그 결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10평 와 20평 의 작은 평수의 면부 발

코니 폭은 큰 평형에 비하여 으로나 상

으로나 좁은 편이기는 하지만 본 시스템을

설치하 을 경우 약13.4%～18.2%정도의 에

지 약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30평 와 40 50평 이상 등 큰 평형

일수록 면부의 폭이 으로나 상

으로나 넓은 편이어서 본 시스템을 설치하

을 경우 최 30%까지 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것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발코니 설치식 가동형 차양겸용 BIPV디자인과 성능연구/진경일 외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30, No. 5, 2010 91

넓은 평형일수록 에 지 약에 더욱 큰 도움

이 될 수 있다.

5.발코니에서 차양 장치로서의 성능

5.1냉방기 차양장치로서의 차폐에 지 감

(1)에 지 시뮬 이션 개요

본 연구에서 개발한 그림 2와 같은 시스템

은 커튼이나 버티컬블라인드와 달리 여름철

냉방기에 창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직사일

을 실외에서 차폐하는 동시에 거주자에게

면부 를 개방함으로써 조망을 확보시켜주는

장 이 있다.커튼의 경우는 실내로 들어온

에 지가 반사되어 실외로 나가지 않은 양 만

큼은 실내 냉방부하 상승에 역할을 한다.

기에 지 생산이나 냉방부하 감소뿐만 아니

라 실내에 조망부 를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커튼이나 실내블라인드는 그림 2의 시스템에

비하여 불리한 이 많다.

여기서는 직사일 차폐로 인한 냉방기의

에 지 약 정도 되는지를 컴퓨터 시뮬 이

션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시뮬 이션 도구는 에코택을 이용하 으며

시뮬 이션 모델은 아래 그림 6에 나타난 바

와 같이 발코니 길이 10m이고 본 연구에서 개

발한 차양이 있는 경우(좌)와 없는 경우(우)에

하여 냉방기에 해당하는 6/1～9/30까지 직

사일 유입으로 인한 유입열량을 계산하

다.시뮬 이션을 한 창호의 상세입력 조건

은 아래 표 5와 같으며 그밖에 언 되지 않은

조건은 표 1의 시뮬 이션과 동일하다.

(2)시뮬 이션 결과

시뮬 이션 결과는 표 4의 각 평형 별 평

균 ‘발코니 유효폭’을 용한 결과 각각 평형

별 발코니 유효 비별로 계산하면 상기의

표 4 ‘냉방부하 약’과 같다.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차양에 의한 약

효과는 큰 평형일수록 세 별 연간소비 력

양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실의 장단변비에 기인하는 결과로

큰 평형 일수록 발코니의 면 이 넓기 때문

에 력생산도 많아진 이유에 기인한다.

조건 내용

치 서울, 도:37.5도,경도126.9도

주변조건 주변건물없으며 차폐요인없음

차양 그림 4에서 30도의 이스를 선정함

창호형태 SingleGlazed알루미늄 임

개구부

크기

폭:10m(유효 9.4m),(표 4의 발코니 유

효폭)//높이:2.3m

창호

물성치

두께 :24mm (6-12-6)

U-Value(W/m2.k):2.71

SHGC:0.94//VT:0.753

Amittance(W/m2.k):0.84

표 5.에코택에 입력한 창호에 한 시뮬 이션 조건

그림 6.본 시뮬 이션에서 사용한 두 가지 형태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작은

평형 의 공동주택에서보다 큰 평형 의 공

동주택에서 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한 여기서 나온 결과는 냉방부하이므로

실제 약되는 기에 지량은 냉방기의 효

율과 외기온에 따라서 훨씬 큰 에 지가 약

될 수 있다.

부분의 주택에서 발코니(혹은 발코니 확

장된 방)에 직사일 이 실내로 들어오도록

두는 경우도 있지만 하 기 직사일 이 뜨거

울 경우 블라인드를 사용하고 있다.따라서

조망권을 하여 블라인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시뮬 이션과 같이 많은 열량이 실내로

유입되지는 않을 것이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장치는 조망권 확보와 냉방기 일사차

폐의 2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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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조망권 확보와 거주자의 시스템 운용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작동시킬 경우

하 기의 운용방식은 태양고도가 높으므로 직

사일 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음과 동시

에 면부의 개방성을 유지시킬 수 있으며,동

기의 경우는 개방성확보를 하여 그림 4의

30도 설정으로 운 하거나 혹은 태양 지의

력생산의 효율증가를 하여 그림 4에서의

60도 설정으로 운용할 수 있다.이때 동 기에

실내로 들어오는 직사일 은 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는데도 유용할 것이다.

다만,흐린날이나 비가오는날의 경우에는 본

시스템의 차폐막은 발 량이 매우 을 뿐만

아니라 실내를 어둡게 한다는 문제 이 발생하

므로 거주자는 시스템의 작동을 멈추고 발코니

상부의 시스템 보 장소로 시스템 킹을 할

것을 고려하게 된다.따라서 본 시스템은 직사

일 이 있는날과 그 지 못한날 실내에 들어오

는 빛의 양을 히 조 할 수 있게 된다.

6.결 론

공동주택 발코니에 차양의 기능을 가지는

건물일체화 태양 발 장치(BIPV)를 개발

하고 그 장치의 기능과 성능 효용성을 연

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건물일체화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발코

니 천장부 에 작은 공간을 할당하여 PV

시스템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하 다.이는

건물에 면 을 차지하는 고정 인 PV시

스템에서 탈피하고,차양장치로서의 가동

성과 태양 지의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

하도록 하여 필요에 따라서 각도를 조

하여 시스템 발 직사일 의 차폐성

능을 높이는 공동주택 발코니용 차양형

BIPV시스템을 개발하 다.

(2)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경

우 연간 기에 지 약은 각 아 트 평

형에 따라 다르지만 면부에 설치 정

남향 건물의 경우 30평 이하 작은 평형 는

약15% 후,그 이상의 큰 평형 는 30%

후까지의 기 약을 기 할 수 있다.

(3)하 기 냉방을 할 경우 본 시스템의 차양

장치를 고려하면 조망권을 하면서도 직사

을 차폐하여 이로 인한 냉방부하 약

은 30평 이하의 작은 평형 는 약7.8kWh

에서 그 이상의 큰 평형 는 약28.3kWh

까지 기 할 수 있다.(표 4참조)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첨단도시개발사업 ‘

에 지 친환경 공동주택 기술개발’;과제번호

(06건설핵심B02)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수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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