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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thesolarenergyresourceisthemaininputforsizinganysolarphotovoltaicsystem andsolarthermal

powersystem,itisessentialtoutilizethesolarradiationdataasaapplicationanddevelopmentofsolar

energy system increase.Itwillbenecessary tounderstandandevaluatetheinsolation data.TheKorea

InstituteofEnergyResearch(KIER)hasbeguncollectinghorizontalglobalinsolationdatasinceMay,1982and

directnormalinsolationdatasinceDecember1992at16differentlocationsinKorea.

Becauseofapoorreliabilityofexistingdata,KIER'snew datawillbeextensivelyusedbysolarenergy

system usersaswellasby research institutes.From theresults,theyearly averaged horizontalglobal

insolation wasturned out3.60kWh/m2/day and asignificantdifferenceofhorizontalglobalinsolation is

observedbetween1982～1990and1991～1999,2000～2008through16differentcitiesinKorea.

Keywords:태양 시스템(SolarPhotovoltaicSystem),태양에 지 자원(SolarRadiationEnergyResource),

수평면 일사량(HorizontalGlobalInsolation)

1.서 론

태양 에 지는 국내외 공통 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더불어 멀지 않은

장래에 고갈될 석유 등 기존 화석자원에

체하여 세계문명을 지탱해 에 지원으로

서 그 이용기술의 개발여부는 세계 으로 큰

심을 끌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태양 에 지 이용기술을 발 보

시키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에 한 정확한 일사자료가 필요하다.

근래에 들어와서 태양 에 지 시스템의

이용이 날로 늘어나고 그에 따른 각종 시스

템의 개발 최 화 사업이 활발해 짐에 따

라 용지역에 한 태양 자원 정보의 필요

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논문]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Journal of the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30, No. 2, 2010

ISSN  1598- 6411

투고일자:2010년 3월 11일,심사일자:2010년 3월 15일,게재확정일자:2010년 4월 22일

교신 자:조덕기(dokkijo@kier.re.kr)



[논문]한국태양에 지학회 논문집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Vol. 30, No. 2, 2010 82

따라서 본 연구는 날로 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태양 에 지 이용기술이 국내에서도

하루 빨리 정착,실용화 할 수 있도록 국내

태양 자원을 보다 과학 인 방법으로 정확

하게 측정,평가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2.연구방법

국의 태양 자원 역분포 상태를 분석하

기 하여 서울을 비롯한 춘천,강릉,원주,서

산,청주, ,포항, 구, 주, 주,부산,

목포,제주,진주, 주지역( 국 16개 지역)을

상으로 경년변화분석과 분포 황분석으로

구분하여 국내 태양 자원의 반 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총량 분석내용으로 다루었다.

3.연구결과 고찰

3.1.양 비교

표 1은 1982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기

간동안 측정자료를 연도별로 비교한 것이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우리나라 주요

16개 지역에서 측정된 태양 자원,즉 수평

면 일사량은 연 평균치로 계산하 을 때,

국이 하루에 3.61kWh/m
2
정도의 태양 에

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난 27여년

간 동안 가장 높게 나타난 일사치는 1982년 6

월에 하루 5.67kWh/m
2
로 나타났으며,가장

낮게 나타난 일사치는 1989년 1월로 하루 1.61

kWh/m
2
로 나타났다.이 에서도 가장 연별

변화가 심했던 달은 여름철인 6월로 기록하

으며,반면에 가장 안정된 연별 변화를 보 던

달은 겨울철인 12월로 나타났다.

한편,우리나라의 태양 자원에 한 월별

수평면 일사량을 일 년을 기 으로 볼 때,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태양 조건이 가장

좋은 달은 철인 5월로 하루에 5.05kWh/m
2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가장 낮은 달은 겨울철

인 12월로 하루에 2.04kWh/m
2
로 나타났다.

계 별로는 표 2에서와 같이 연 여름철

과 철의 태양 조건이 가장 좋으며,가을

철과 겨울철은 연 평균치에도 훨씬 못 미치

는 낮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연 평균치

에 한 계 별 태양 조건은 과 여름철은

각각 24%,21% 높았으며,가을과 겨울철은

12%,33% 정도 상 으로 낮았다.

3.2경년변화 분석

우리나라주요16개 지역에서1982～2008년

기간동안 측정된 월평균 1일 수평면 일사량을

1982～1990(A),1991～1999(B),2000～2008년(C)

기간사이에 측정된 평균자료로 구하여 경년변

화(經年變化)를 분석하여 보면,표3에서나타난

바와같이'82～'90년(A)기간에비해'91～'99년(B)

연도
월 별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82 2.513.214.194.864.935.674.734.404.503.602.182.053.90

1983 2.283.073.674.295.165.303.794.363.493.122.432.233.60

1984 2.403.014.034.385.634.674.464.633.853.702.411.933.77

1985 2.522.703.784.714.814.424.644.533.343.002.222.183.57

1986 2.623.043.905.175.444.473.974.503.813.132.471.813.72

1987 2.352.913.544.645.325.363.593.604.213.122.282.153.59

1988 2.262.833.574.835.114.723.804.703.823.482.591.913.64

1989 1.612.563.664.875.174.694.114.393.303.312.031.803.46

1990 1.921.953.164.134.363.803.974.623.343.292.051.713.19

1991 2.152.873.454.975.194.623.384.333.68 3.8 2.601.753.57

1992 2.063.043.054.495.135.144.483.78 3.5 3.192.291.753.49

1993 2.012.903.734.654.954.143.763.324.073.531.891.983.41

1994 2.233.143.934.454.884.885.394.784.523.112.401.983.81

1995 2.433.223.534.844.934.803.944.153.623.272.672.013.62

1996 2.243.013.264.915.013.444.514.274.013.092.072.013.49

1997 2.203.033.874.624.435.064.084.403.993.502.091.733.58

1988 2.00 2.5 3.713.784.563.823.733.523.613.052.472.163.24

1999 2.322.943.174.405.074.743.853.623.242.882.402.113.40

2000 1.573.254.134.794.944.704.563.983.263.062.392.263.57

2001 2.222.924.015.185.204.234.504.634.303.132.732.283.78

2002 2.273.414.064.784.915.454.133.323.973.492.782.133.72

2003 2.472.923.734.274.954.513.513.613.563.702.222.243.47

2004 2.543.434.355.064.684.854.234.34 3.6 3.832.632.293.82

2005 2.523.074.375.235.755.064.214.083.513.342.772.363.86

2006 2.253.124.374.204.864.993.064.924.113.652.392.123.67

2007 2.363.163.614.955.534.904.034.142.973.432.771.883.64

2008 2.153.503.904.895.464.554.434.824.033.45 2.5 2.193.84

평균 2.243.013.774.685.054.704.114.213.753.34 2.4 2.043.61

표 1.연도별에 따른 월별 연평균 1일 수평면 일사량

(단 :kWh/m
2
/day)

기간은 -2% 정도의 일사량 감소율을 보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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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2000～2008년(C)기간은 +3% 정도의 일

사량 증가율을 보 다.

계 별로는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82～

'90년(A)기간에 비해 '89～'99년(B)기간은

철과 여름철에 각각 -4%,-5% 정도 감

소한 반면,가을철과 겨울철은 거의 경년변

화를 보이지 않았다. 한 2000～2008년(C)

기간에서는 82～'90년(A)기간에 비해 여름철을

구 분 여 름 가 을 겨 울 연평균(A)

G('82-2008) 4.50 4.34 3.16 2.43 3.61

/A 1.24 1.21 0.88 0.67 1.00

표 2.계 별 수평면 일사량 변동추이

(단 :kWh/m
2
/day).

계
연도 여 름 가 을 겨 울 연평균

'82-'90(A) 4.49 4.44 3.11 2.37 3.60

'91-'99(B) 4.33 4.22 3.14 2.36 3.51

'00-'08(C) 4.67 4.36 3.24 2.55 3.70

평 균 4.50 4.34 3.16 2.43 3.61

B/A 0.96 0.95 1.01 1.00 0.98

C/A 1.04 0.98 1.04 1.08 1.03

표 3. 국 주요 16개 지역에서의 수평면

일사량 연 평균치

(단 :kWh/m2/day)

연도
지역

'82-'90
(A)

'91-'99
(B)

'00-'08
(B)

'82-'08
연평균 B/A C/A

춘 천 3.43 3.47 3.66 3.52 1.01 1.07

강 릉 3.53 3.46 3.57 3.52 0.98 1.01

서 울 3.32 3.10 3.30 3.24 0.93 0.99

원 주 3.45 3.42 3.66 3.52 0.99 1.06

서 산 3.85 3.57 3.78 3.73 0.93 0.98

청 주 3.62 3.46 3.74 3.61 096 1.03

3.54 3.64 3.82 3.67 1.03 1.02

포 항 3.54 3.63 3.81 3.64 1.03 1.08

구 3.57 3.45 3.74 3.59 0.97 1.05

주 3.54 3.23 3.63 3.46 0.91 1.03

주 3.62 3.63 3.84 3.69 1.00 1.06

부 산 3.74 3.56 3.88 3.73 0.95 1.04

목 포 3.84 3.89 3.96 3.90 1.01 1.03

제 주 3.49 3.31 3.64 3.48 0.95 1.04

진 주 3.93 3.77 3.87 3.86 0.96 0.98

주 3.82 3.61 3.42 3.61 0.95 0.90

평 균 3.60 3.51 3.70 3.61 0.97 1.03

표 4. 국 주요 지역에서의 수평면 일사량

연 평균치

(단 :kWh/m2/day)

제외한 계 에서 철과 가을철은 공히

+4%,겨울철은 +8% 정도 높게 나타나는

상을 보 다.

한편,우리나라 주요지역에 한 지역별 수

평면 일사량의 연평균 경년변화를 살펴보

면,표 4와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82～

'90년(A)기간에 비해 '91～'99년(B)기간은

춘천, ,포항,목포를 제외한 부분의 지

역에서 상당한 감소 상을 보 다.그러나 8

2～'90년(A)기간에 비해 2000～2008년(C)기

간은 서울,서산,진주, 주를 제외한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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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 주요 지역별에 따른 수평면

일사량의 경년변화

지역은높게나타나는경향을보인반면에2000～

2008년(C)기간은 서울,서산,진주, 주를 제

외한 부분의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상

을 보 다.

3.3 국 분포형태

그동안 27여년간에 우리나라 주요 16개

지역에서 1982～2008년 기간동안 측정된 월평

균 1일 태양 자원 즉,수평면 일사량의 경년

변화 분석결과를 각각 1982～1990(A),1991～

1999(B),2000～2008년(C)과 기간인 1982～

2008(D)기간으로 나 어 산시뮬 이션 기

법에 의거 그림 2～그림 5에 나타내었다.

분포상의 특징을 태양 조건이 좋은 순으

로 지역 를 나 면,우선 1982～1990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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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이 하

루에 3.60kWh/m
2
정도의 태양 에 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 에서

도 남해서부지방인 목포 일원과 남해 부지방

인 진주 일원,태안반도 일 의 일사조건이

국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나타났으며,그 다음

은 남원분지와 주 안동분지,그리고 김해

평야 일 , 부이남 부이북지방,제주도

순으로 나타났고, 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일원은 국에서 가장 낮은 일사량을 기록하

다.

그림 2. 국 연평균 1일 수평면 일사량 자원분포도(A)

1991～1999년(B)기간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이 하루에 3.51kWh/m2정도

의 태양 에 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이 에서도 나주평야 일 를 포함

하는 남해 서부지방과 분지 일 ,그리

고 안동 김해평야 일 의 일사조건이

국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나타났으며,그 다

음은 부이남 부북부지방,호남평야

일원,제주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은 국에서 가장 낮은

일사량을 기록하 다.

그림 3. 국 연평균 1일 수평면 일사량 자원분포도(B)

그림 4. 국 연평균 1일 수평면 일사량 자원분포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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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 연평균 1일 수평면 일사량 자원분포도(D)

월
지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

춘천 2.62 3.27 3.00 2.93 3.38 2.59 2.32 2.32 2.88 2.75 2.75 2.67 2.79

강릉 3.06 3.02 2.65 2.61 2.49 2.13 1.66 1.72 2.35 2.67 2.68 2.86 2.49

서울 2.49 2.83 2.54 2.79 2.84 2.15 1.29 1.47 2.09 2.67 2.51 2.27 2.33

원주 2.39 2.82 2.67 2.84 2.68 2.35 2.11 2.02 2.94 3.13 2.63 2.51 2.59

서산 2.37 2.86 2.72 2.78 2.89 1.90 1.59 1.90 2.48 2.85 2.28 2.04 2.39

청주 2.78 3.30 3.02 3.27 3.29 2.32 2.07 2.13 2.99 3.28 2.67 2.61 2.81

2.87 3.46 3.17 3.37 3.37 2.45 1.98 2.40 2.99 3.58 2.97 2.83 2.95

포항 3.47 3.44 2.91 3.16 3.43 2.67 1.99 2.49 2.51 3.11 3.33 3.44 2.99

구 2.88 2.90 2.57 2.49 2.62 1.60 2.02 1.45 2.26 2.25 2.25 2.90 2.35

주 2.51 2.76 3.00 2.95 2.84 1.97 1.93 2.11 2.76 2.75 2.36 2.47 2.53

주 2.37 3.13 2.96 3.29 3.34 2.42 2.03 2.32 3.00 3.36 2.79 2.42 2.79

부산 3.72 3.51 2.81 2.94 2.80 2.39 2.28 2.65 2.42 3.09 3.28 3.63 2.96

목포 1.78 2.29 2.16 2.30 2.00 1.43 1.37 2.02 2.12 2.68 2.21 1.97 2.03

제주 0.85 1.84 2.15 2.60 2.86 2.27 3.01 2.62 2.43 2.59 1.88 1.04 2.18

진주 3.36 3.51 3.11 3.06 3.02 2.11 1.93 2.22 2.68 3.20 3.41 3.41 2.92

주 3.10 3.48 2.95 3.25 3.05 2.28 1.54 1.76 2.63 3.33 3.13 3.20 2.81

평균 2.66 3.03 2.77 2.92 2.93 2.19 1.95 2.10 2.60 2.95 2.70 2.64 2.62

표 5. 국 주요지역의 월별 연평균 1일 수평면

일사량(1982-2008)

(단 :kWh/m2/day)

한,2000～2008(C)기간은 그림 4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이 하루에 3.70kWh/m2

정도의 태양 에 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이 에서도 나주평야-진주분

지-경주분지를 잇는 일 와 목포-진주-부산

을 잇는 남해안지방,그리고 분지 일

의 일사조건이 국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나타났으며,그 다음은 부이남지방, 부이

북 산간지방,제주도 일원, 주 안동

분지 를 잇는 일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

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은 국에서 가장

낮은 일사량을 기록하 다.

한편,그림 2～그림 4을 포함하는 1982～

2008년(D) 기간은 그림 5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이 하루에 3.61kWh/m
2
정도의 태

양 에 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이 에서도 앞서 언 한 남해 서부지

방이 국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나타났으

며,그 다음은 부이남지방, 부이북 산

간지방,호남평야 일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은 국에서

가장 낮은 일사량을 기록하 다.

참고로 우리나라 주요지역에 한 1982～

2008년 기간동안의 각 연도에 따른 월별 일

평균 수평면 일사량 값을 표 5에 제시하

다.이들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

는 태양 에 지 이용기술과 련하여 각종

연구와 보 사업에 보다 활성화하기 한 기

설계 자료의 표 값으로 이용할 수 있으

리라 생각된다.

4.결 론

지 까지 수행해 온 우리나라 주요 16개 지

역에서 '82～2008년 기간사이에 매 시간마다

측정된 실측자료를 토 로 국 수평면 일

사량에 한 경년변화 평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

(1)우리나라 주요 16개 지역에서 측정된

태양 자원,즉 수평면 일사량은 연 평

균치로 계산하 을 때, 국이 하루에 3.61

kWh/m
2
정도의 태양 에 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연 평균치에

한 계 별 태양 조건은 과 여름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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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4%,21% 높았으며,가을과 겨울

철은 12%,33% 정도 상 으로 낮았

다.

(2)우리나라 주요 16개 지역에서 1982～

2008년 기간동안 평균 자료로 구하여 경

년변화를 분석하여 보면,'82～'90년(A)

기간에 비해 '91～'99년(B)기간은 -2%

정도의 일사량 감소율을 보인 반면에

2000～2008년(C)기간은 +3% 정도의 일

사량 증가율을 보 다.

(3)우리나라 주요지역에 한 지역별 수평면

일사량의 연평균 경년변화를 살펴보

면,'82～'90년(A)기간에 비해 '91～'99

년(B)기간은 춘천, ,포항,목포를

제외한 부분의 지역에서 상당한 감소

상을 보 다.그러나 82～'90년(A)기

간에 비해 2000～2008년(C)기간은 서울,

서산,진주, 주를 제외한 부분의 지

역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2000～2008년(C)기간은 서울,서산,진

주, 주를 제외한 부분의 지역에서 높

게 나타나는 상을 보 다.

(4)1982～2008년(D) 기간은 국에서 남

해 서부지방이 국에서 가장 좋은 곳

으로 나타났으며,그 다음은 부이남지

방, 부이북 산간지방,호남평야 일

원,제주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오염

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은 국에서 가장

낮은 일사량을 기록하 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제외된 태양 자원을

측정하지 못하는 일부 특정지역에 하여는

앞으로 인공 성 상 등을 이용한 태양 자

원 측기법을 보다 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의 반 인 태양 에 지 이용가능성에

한 평가를 보다 정 히 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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