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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한 104주 주 최대 전력수요예측

Weekly Maximum Electric Load Forecasting Method for 104 Weeks 
Using Multiple Regress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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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ekly and monthly electric load forecasting are essential for the generator maintenance plan and the 

systematic operation of the electric power reserve. This paper proposes the weekly maximum electric load forecasting 

model for 104 weeks with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Input variables of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are 

temperatures and GDP that are highly correlated with electric loads. The weekly variable is added as input variable to 

improve the accuracy of electric load forecasting. Test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improves the accuracy 

of electric load forecasting over the seasonal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model. We expect that the 

proposed algorithm can contribute to the systematic operation of the power system by improving the accuracy of the 

electric load fore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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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력산업은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력계통의 최  운  계획을 해서는 

력수요에 한 정확한 측이 필요하다. 주·월간 력수요

측 결과는 발 기 유지보수  방정비 계획과 비력 

운용의 체계화에 활용되기 때문에 안정 인 력계통 운

을 해서는 주·월간 력수요 측 알고리즘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주·월간 력수요 측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해 

국·내외에서는 력수요 변동률, 시계열 분석법, 회귀모형, 

신경회로망 등의 기법을 용한 력수요 측 알고리즘 개

발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왔다[1-4]. 이러한 선

행연구들의 력수요 측의 정확성은 우수한 수 에 이르

지만, 우리나라 력계통을 보다 체계 으로 운 하기 해

서는 향후 2년의 력수요를 주 단 로 측해야할 필요성

이 있다. 한 력수요는 기상조건  경제상황과 한 

연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자들을 고려한 주·

월간 력수요 측 모형의 개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 회귀모형을 이용한 104주 주 최  력수요

측 모형을 제안한다. 다 회귀모형에서 사용된 독립변수

는 력수요와 계가 큰 기온과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이다. 주 최  력수요를 측하기 해 

입력변수인 기온과 GDP 데이터를 주 특성에 맞게 변환하여 

다 회귀모형을 구성하 으며, 기상청 기온 보 정보와 KDI 

경제 망치를 이용하여 측 입력데이터를 가공하여 력수

요를 측하 다. 한 가변수(Dummy Variable)인 주 변수

를 추가하여 력수요 측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표 인 

시계열 모형인 SARIMA(seasonal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과의 결과 비교를 통하여 다 회귀모

형의 우수성을 입증하 다.

2. 력수요 측에 향을 미치는 인자 분석

최근 력수요는 력수요 측에 사용되는 기본 인 데이

터이다. 과거의 력수요는 미래의 력수요와 한 련

이 있기 때문에 력수요 측에서 기본 인 입력변수로 사

용된다. 력수요와 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측된 자료

를 이용한 시계열 모형들은 과거 력수요 데이터를 기본으

로 측모형이 구성되어진다. 기상조건(Weather condition)

은 력 냉·난방부하 사용의 증가를 야기하기 때문에 력

수요에 많은 향을 미친다. 기상데이터는 력수요 측에

서 가장 요하게 고려되는 입력변수이다. 다양한 기상데이

터가 력수요 측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력수요 측에서 

고려되는 기상 데이터로는 기온, 습도, 풍속, 운량, 강수량 

등이 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모형에 직 으로 용되기 

보다는 냉·난방도일, THI(temperature-humidity index), 

WCI(wind chill index) 등의 변수로 계산되어 용되고 있

다[5]. 특히, 기온은 표 인 기상 데이터  하나로써 측정

이 쉽고, 냉·난방부하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에 력수요 측에서 가장 많이 용되는 변수이다. 기

온특성을 력수요 측 모형에 정확하게 반 하기 해서 

지역별 력 매량과 인구수 등 지역특성을 반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가 치를 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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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 표기온을 계산하여 력수요 측 모형에 용하

는 것과 같이 기온과 력수요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6]. 경제의 성장은 인구 증가  산업 규모의 성장 등

을 동반한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면 그에 따른 력설비

의 증가로 인하여 력수요가 증가한다. 경제변수는 GDP, 

GNP, 산업생산지수, 물가지수 등이 있으며, 분기, 반기별로 

발표되기 때문에 ·장기 력수요 측에서 주로 고려된다. 

특히, 경제변수 에서 GDP는 데이터의 취득이 용이하며, 데

이터 수가 많기 때문에 력수요 측에서 가장 많이 용되

는 변수이다[2]. 본 논문에서는 력수요, 기온, GDP 데이터

를 이용하여 다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력수요를 측한다.

3. 다 회귀모형 측 알고리즘

회귀모형은 실험이나 조사를 통해 얻은 과거 데이터를 이

용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계를 모형화하여 분

석하는 통계  수요 측 기법이다. 이모형은 과거데이터에

서 나타나는 수요패턴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에서 

용되는 측기법이다. 따라서 환경이나 수요변화가 크게 발

생하는 경우에는 측이 부정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요패

턴이 비교  안정되어 있는 제품의 자료 측에 합하다. 

회귀모형의 용분야에는 제품수요, 총 생산계획, 설비투자

계획 등이 있으며, ·장기의 수요를 측하는데 주로 활용

되며, 소요비용이 낮은 장  등이 있다.

회귀모형은 독립변수의 수에 따라 단순회귀모형과 다 회

귀모형으로 나 어진다. 단순회귀모형은 실제 측치를 이

용하여 하나의 종속변수와 하나의 독립변수의 계를 1차 

방정식 는 그 밖의 방정식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다

회귀모형은 하나의 종속변수와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들

(     )의 계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7]. 다 회귀모

형에서 종속변수 를 설명하는데 독립변수     를 이

용하여 수식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추정되어야 할 회귀계수들이며, 

는 서로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    를 따르는 오차항

이다.       은 번째  의 회귀계수(기울기)를 의

미하며,  의 값이 한 단  증가할 때 값의 평균변화량을 

나타낸다. 

회귀식의 목 은 두 변수에 한 개의 측 값들을 이

용하여 모형 속에 포함된 미지의 모수인  ,  ,  , ..., 

의 추정 값을 구하는 것이다. 회귀계수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측치에 가장 합한 식을 구하는 것이다. 합도

가 가장 큰 식이란 잔차(잔차=실제값- 측값)의 합계가 최

소가 되도록 하는 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잔차의 제

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회귀식을 구하는 것이 일반

인 방법인데 이러한 추정방법을 최소자승법이라 한다[8]. 최

소자승법은 다 회귀모형을 행렬로 표 함으로써 간단하게 

유도할 수 있다. 

      (2)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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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를 이용하여 오차항의 제곱합 는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3)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계수의 추정은 제곱합  를 각 

에 하여 편미분하고 이를 0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연립

방정식을 풀어 를 구하는 것이다. 각각의 제곱합  를 최

소화하는 수식을 정리하면 식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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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 (4)를 에 하여 정리한 후 행렬식으로 최종 정리한 

회귀계수 의 최소자승추정량은 다음과 같다.

         (5)

104주 주 최  력수요를 측하기 해 다 회귀모형이 

이용된다. 다 회귀모형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주 최  

력수요이고, 독립변수는 기온, GDP, 그리고 주 변수이다. 이

러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다 회귀모형을 구성하 으며, 구성

된 모형을 바탕으로 각 변수의 회귀계수들을 산정하고, 각 

계수의 값들을 용하여 력수요를 측하 다. 104주 주 

최  력수요를 측하기 한 다 회귀모형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다.

단계 1) 입력데이터 구성을 한 주 정의  구분

104주 주 최  력수요를 측하기 해 사용되는 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주 최  력수요이고, 독립변수는 

기온, GDP, 그리고 주 변수이다. 본 논문의 목 은 주 최  

력수요를 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 단 의 력수요를 

측하기 해서는 일 단 로 제공되는 력수요, 기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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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기간

장기

보

1개월 

망

1개월간의 순별 기압계 망, 기온  

강수량 보 (매월 3, 13, 23일 발표) 

3개월 

망

3개월간의 월별 기압계 망, 기온  

강수량 보 (월 23일 발표)

기후

망

계

기후

망

발표일 다음다음 계 의 평균기온과 

강수량, 엘니뇨/라니냐를 망 

(연 4회 발표)

연 기후

망

발표일 다음 해의 평균기온과 강수량, 

엘니뇨/라니냐를 망 (연 1회 발표)

변수들을 주 단 로 변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로 정의한다. 즉, 한 주는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7일을 의미한다. 

단계 2) 주 최  력수요 선정  주 변수 정의

주 최  력수요는 한 주간의 일 최  력수요에서 가

장 큰 력수요를 의미한다. 즉,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정의된 한 주내에서 가장 큰 일 최  력수요를 주 최  

력수요로 선정한다. 다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는 기온과 

GDP와 같은 연속형 변수(양 인 변수)외에 주 변수와 같은 

명목형 변수(질 인 변수)가 있다. 이러한 변수를 가변수

(Dummy Variable)라 하며, 참조범주에 비해 상 으로 얼

마나 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변수는 

참조범주에 비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활용되며, 1년을 52주로 보면 1부터 52까지의 변수가 매년의 

데이터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가변수가 다 회귀

모형에 추가되었을 때 력수요 측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

을 확인하 다.

단계 3) 주 실측 기온 정의

기온데이터는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 기온이 있다. 우리

나라 일평균기온은 1997년부터 1일 8회(03, 06, 09, 12, 15, 

18, 21, 24시)의 평균값을 표 으로 하고 있으며[9], 회귀계

수 산정을 한 주 평균기온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평

균기온의 평균값이다. 최고기온은 어떤 기간  가장 높은 

기온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 최고기온은 하루  가장 

높았던 최고기온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평균값이다. 최

기온은 어떤 기간 내의 가장 낮은 기온으로서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주 최 기온은 하루  가장 낮았던 최 기온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평균값이다. 재 한국 력거래소의 

단기 력수요 측 로그램(KSLF)는 력수요 측 시 

국 8 도시 표기온을 사용하여 기온데이터를 작성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기온은 국 8 도시 표기온을 사용하

으며, 8 도시 표기온은 력 매량, 개선된 인구 수 기

의 가 치를 이용한다[10].

단계 4) 주 실측 GDP 정의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는 경제 활동

에서 가장 요한 발표 데이터  하나이다. 회귀계수 산정

을 해 사용된 GDP 데이터는 분기별로 발표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경제활동별 분기별 국내총생산을 사용하

다. 분기별 GDP를 월별 GDP로 변환하기 해 산업생산지

수 비율을 용하 다[11]. 산업생산지수는 공업 체의 

생산 활동 동향을 알 수 있는 표 인 생산지수이다[12]. 

경기 측을 단하는 요한 경제지표인 산업생산지수는 

공업 생산량으로부터 산출한 것으로 매월 작성된다[13]. 따

라서 매월 작성되는 산업생산지수의 분기별 비율을 분기별 

GDP에 곱해서 월별 GDP로 단순 측이 가능하다. 주 최  

력수요를 측하기 해서는 월별 GDP를 주별 GDP로 다

시 한 번 추정해야 한다. 주별 GDP 추정법은 월 GDP 변화

를 반 한 주간 GDP 계산법이다. 주별 GDP 추정법은 다음

과 같다.

월 분기×산업생산지수월비율
주월 한달후월주간개수

  (6)

단계 5) 주 측 기온 정의

104주 주 최  력수요 측을 하기 해서는 각각의 주

간 측 기온데이터와 측 GDP가 필요하다. 재 기상청 

장기 보에는 1개월 망과 3개월 망이 있다. 1개월 망

은 1개월간의 순별 기압계 망, 기온  강수량을 보하며 

매월 3, 13, 23일에 발표한다. 3개월 망은 1개월 망과 

보 종류가 같고 매월 23일에 발표한다[9]. 기후 망으로는 

계 기후 망과 연기후 망이 있다. 보 종류로는 평균기

온과 강수량, 엘리뇨/라니냐를 망한다. 계 기후 망은 연 

4회, 연기후 망은 연 1회(12월 24일 경 발표) 발표한다. 기

상청의 장기 보와 기후 망은 다음과 같다.

표 1 기상청의 장기 보와 기후 망[9]

Table 1 A long-range weather forecast and climate prospect 

of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104주 주 최  력수요를 측하기 해서는 2년 동안 

측된 기온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재 기상청에서 발표

되는 보는 장기 보와 연기후 망이 있다. 장기 보는 각 

기간별로 기온  강수량을 3단계(평년보다 높음, 평년과 비

슷, 평년보다 낮음)로 구분하여 보하고 있으며, 연기후

망은 연 기후를 확률 으로 망하고 있다. 연기후 망은 

확률에 근거하는 보 자료이기 때문에 측모형에 용하

기 어렵기 때문에 기상청 보 데이터는 3개월까지의 시나

리오를 용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는 최근의 기온데이터나 

평년기온을 사용해야 한다. 고정된 30년간의 년평균값을 

기후표 평년값이라고 하며, 그 밖의 임의의 30년간의 년

평균값을 기후평년값이라고 한다[12]. 기상청에서 보되는 

측 기온데이터가 없는 구간은 평년기온(1981년∼2010

년)[12]이나, 최근 기온데이터을 사용하여 시나리오별 오차

를 분석하 다.

단계 6) 주 측 GDP 정의

우리나라 통화정책 당국, 국책 연구기 , 민간 경제연구

소, 그리고 주요 투자은행들은 한국경제에 한 망치를 공

표하고 있다[14]. 본 논문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

제 망을 사용한다. 측 주별 GDP는 KDI의 분기와 연간 

GDP 망치에 일 년  산업생산지수(2010년 산업생산지

수)의 비율을 곱해줘서 월별 GDP로 만들고, 월 GDP 변화

를 반 한 주간 GDP 계산법을 사용한다.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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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의 2011년부터 2012년까지 GDP 망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KDI의 2011-2012년 국내경제 망[15]

Table 2 Domestic economic prospect of KDI from 2011 to 

2012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연간

GDP(%)
4.2 3.6 4.2 4.9 4.2 4.3

계 조정 기 비

단계 7) 다 회귀모형 구성

다 회귀모형의 구성 방법에는 체 월을 사용하여 한 번

의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방법과 각각의 월을 사용하여 12개

월의 월별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다 회귀모형

은 선형회귀식이기 때문에 체 월을 사용하여 한 번의 회

귀모형을 구성하는 경우 력수요의 변동성이 발생하는 구

간에서 오차가 크게 발생한다. 따라서 각각의 월을 사용하

여 12개월의 월별 회귀모형을 구성하는 방법을 측 모형으

로 선정하 다. 한 측에 필요한 입력데이터들은 일반

으로 월별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2개월의 월별 

회귀모형을 구성하는 것이 력수요 측을 측하는데 유리

한 장 이 있다. 다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는 평균기온, 

GDP, 그리고 주 변수를 이용하 다. 회귀모형은 각각의 독

립변수들 간에 서로 독립 이어야 한다. 만약 한 독립변수

가 다른 독립변수들과 높은 상 계를 갖는다면, 그 독립변

수의 표 오차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 기온을 조합하여 회귀모형을 구성하는 것보다 하나의 

기온만을 반 하여 회귀모형을 구성하는 것이 좋은 측 정

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하나의 기온만을 선정하여 모형을 

구성하 고, 평균기온이 가장 좋은 측정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선정하 다.

          

   (7)

여기서 는 주 최  력수요, 는 주 평균

기온, 는 주 GDP, 는 주 변수,  는 오차항, 

는 상수항,  ,  , 은 각 변수들의 회귀계수를 의미한다. 

4. 104주 주 최  력수요 측 사례연구

제안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104주 주 최  력수요 측 

사례연구를 진행하 다. 사례연구로써 2010∼2011년과 2011

∼2012년의 104주 주 최  력수요가 측되었다. 다 회

귀모형을 구성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한 결과 과거 6년의 데

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측 정확도를 나타내었

다. 따라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104주 주 최  력수

요 측 모형 구성을 해 과거 측값은 2005년부터 2010년

까지의 실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104주 주 최  

력수요 측을 해 2011년과 2012년의 평균기온 측값과 

GDP 측값이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의 문화  특성상 설 

 추석 연휴  인근 일자에는 산업체의 력사용패턴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수요 측 오차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6]. 따라서 다 회귀모형의 분석에는 설  추석 연휴의 주

간 데이터는 반 하지 않았다. 2011∼2012년의 주 최  

력수요를 측하기 한 다 회귀계수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월
상수항

()

주 평균기온

계수 ()

주 GDP 

계수 ()

주 변수 

계수 ()

1월 -30656 -829.16 0.3611 289.69 

2월 -27808 -344.47 0.3460 92.63 

3월 -10235 -404.45 0.2798 -138.07 

4월 -744 -395.45 0.2361 -106.50 

5월 -12920 251.11 0.2173 193.57 

6월 -41824 1072.23 0.2499 403.30 

7월 -34974 1367.32 0.2909 -482.87 

8월 -106399 1486.44 0.3058 1516.59 

9월 -34851 1221.80 0.2909 -268.99 

10월 -36515 -46.28 0.3009 338.66 

11월 -49361 -316.48 0.3021 692.17 

12월 -32617 -310.18 0.3194 260.56 

표  3 다 회귀계수 추정 결과 (2011-2012년)

Table 3 The estimation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coefficient (2011-2012) 

다 회귀모형은 모형의 구성방법이 간단하고, 기온과 

GDP와 같이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력수요에 미치는 

향성을 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따라서 

모형의 회귀계수들의 분석을 통해 기온과 GDP가 력수요

에 얼마나 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GDP와 같은 

경제변수들은 력수요의 장기 인 증·감 추세와 련이 있

기 때문에 월별 회귀계수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기온은 월별로 력수요에 미치는 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월별로 회귀계수가 크게 바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5월과 10월과 같이 기온이 력수요에 향이 은 기온 무

보정 구간의 회귀계수는 다른 계 에 비하여 그 값이 낮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추정된 회귀계수에 측데이

터를 용하여 104주 주 최  력수요를 측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력수요 측의 정확성은 력수요 측의 오차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력수요 측 오차는 실제 력수요와 

측 력수요의 차이를 의미하며, 력수요 측 오차율은 

력수요 측 오차를 실제 력수요로 나  값이다. 력수요

측 오차율은 평균 백분율 오차율(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 MAPE)로 나타낸다.

   실제 전력수요
실제 전력수요예측 전력수요

    (8)

평균오차는 다 회귀모형을 이용한 104주 주 최  력수

요 측 값과 실제 주 최  력수요 값을 비교한 오차율의 

평균값을 의미하며, 최 오차는 104주 주 최  력수요 측 

값 에서 오차율이 최 인 것을 의미한다. 표 4는 세 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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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년]

   제안 알고리즘

평균오차 최 오차 평균오차 최 오차 평균오차 최 오차 평균오차 최 오차

2010

-2011
19.88% 50.59% 19.91% 50.68% 15.61% 45.49% 4.16% 9.77%

2011

-2012
5.69% 14.31% 3.80% 10.14% 2.63% 10.42% 3.06% 8.90%

표  4 2010-2011년과 2011-2012년의 주 최  력수요 측 결과[16]

Table 4 The results of the weekly maximum electric load forecasting from 2010 to 2011 and from 2011 to 2012

SARIMA(Seasonal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과 제안 알고리즘인 다 회귀모형의 력수요

측 결과의 비교를 나타낸다. 제안 알고리즘과의 비교에 

사용된 세 가지의 SARIMA 모형은 아 이  정보 단기

(Akaike's Information Criteria: AIC)과 슈바르츠의 베이지

안 정보 단기 (Schwartz's Bayesian Criterion: SBC) 값

을 이용하여 선정된 최 의 모형을 나타낸다. 2011-2012년 

측의 경우, 제안 알고리즘의 평균오차는 3.06%로 

과   모형의 평균오

차 5.69%, 3.80% 보다 오차율이 낮게 나타나지만, 

  모형의 평균오차인 2.63%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2010-2011년 측의 경우 제안 알고리즘

의 평균오차는 4.16%로  , 

 ,   모형의 평균오

차인 19.55%, 19.91%, 15.61% 보다 하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이 한 해에 한하여 제안 

알고리즘보다 좋은 측정확도를 나타냈지만, 평균 으로 제

안 알고리즘이 SARIMA 모형보다 측 정확도가 우수하며, 

안정 인 오차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 알

고리즘과 비교된 SARIMA 모형은 과거 력수요의 패턴을 

용하는 력수요 측 알고리즘이다. SARIMA 모형은 

측 모형 구성시 고려하는 입력데이터의 개수  력수요 

주기성을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형이 여러 가지로 구성되

어지며, 구성 방법에 따라 오차율이 다르기 때문에 모형 선

정에 있어 사용자의 주  단이 개입되어지며, 과거 력

수요 패턴을 반 하는 측방법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기

온  경제상황 변화 등에 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다. 를 들어, 2008년 리만 라더스 산의 향으로 2009

년의 력수요 패턴은 다른 해와 비교하여 다른 력수요 

패턴이 발생하 다. 이처럼 과거 력수요 패턴이 크게 다

르게 발생하는 경우 2010∼2011년 측 결과와 같이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반면 제안 알고리즘인 다

회귀모형은 기온과 GDP를 입력데이터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기온  경제상황의 변화 등을 반 하여 력수요를 

측할 수 있다. 따라서 회귀모형은 기온과 GDP가 력수

요에 미치는 향성을 직 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모형 

구성 방법이 간단하고 계산이 빠름에도 불구하고 측 정확

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한 월별로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측하기 때문에 월별 력수요 특성을 정확하게 반 할 수 

있다. 그러나 측에 사용되는 변수들에 크게 향을 받기 

때문에 모형에 용하기 해서는 기온  GDP 데이터의 

합성에 한 추가 인 분석이 필요하며, 특수일과 설  

추석과 같은 연휴가 포함된 기간의 력수요 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서 알고리즘의 추가 인 연구가 요구된다.

5. 결  론

주·월간 력수요 측 결과는 주·월간 발 기 방정비 

계획과 비력 운용의 체계화에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진

다. 력수요 측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해 기온과 GDP를 

반 한 다 회귀모형을 제시하 다. 기존 SARIMA 모형을 

이용한 측 결과와 비교한 결과, 력수요 측의 정확성이 

향상되었으며, 안정된 오차율을 나타냄을 확인하 다. 이 결

과를 통해 력수요를 정확하게 측하기 해서는 력수

요와 련 있는 기온과 GDP 변수들을 모형에 용하는 것

이 측정확도 향상을 해서 요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104주 주 최  력수요 측 함으로서 

체계 인 력계통 계획  운 을 한 자료로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다 회귀모형의 이론을 기 로 한 104주 주 최

 력수요 측의 용  소개에 의미를 둔다. 아울러 제

안된 모형은 실 으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변수

들을 고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폭 넓고 다양한 상황

을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측변인(풍속, 습도, 냉방도일, 난

방도일 등)을 찾아 모형에 용하는 연구가 지속된다면 

력수요 측의 정확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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