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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ommercial wind farm design tools and the national wind map are used to determine the

implementation potential of offshore wind power in Korea in this study. For this, the territorial waters of Korea

were divided into nine analysis regions and a commercial CFD code was used to obtain wind resource maps at

100m A.S.L. which is the hub height of a 5MW wind turbine used in this study. With the wind resource obtained,

factors including water depth, distance from substations, minimum and maximum capacity of a wind farm,

distance between turbines and wind farms were considered to determine wind power potential. Also, the

conservation areas, military zones, ports, fishing grounds, etc. were considered and excluded. As the result, a total

capacity of 6,720 MW was found to be the implementation potential and this corresponds to 3.38 MW/km2 in API.

Also if the distance from the substation is not considered, the potential increased to be 10,040 MW. This offshore

wind farm potential is considered enough to satisfy the target of wind farm capacities in the 7th national plan

for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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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국내 정책동향

한국 정부는 2011년 세계 인 해상 풍력국

가로 발돋움하기 해 해상풍력에 한 로드

맵
1)

서남해 2.5GW 해상풍력 종합 추진계

획
2)
을 발표 하 다. 이후 서남해 2.5GW 해상

풍력 종합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한국해상풍력

(주)는, 재 부안- 해상에 60MW 해상풍

력발 실증단지 개발을 추진 이다. 한 정

부는 2014년 제4차 신재생에 지 기본계획을

통하여 2035년까지 풍력분야 설비용량 목

표를 18.2GW 로 제시하 으며
3)
, 2015년 제7

차 력 수 계획을 발표하며, 풍력 발 분야

에 하여 2029년까지 총 용량 8,064 MW

를 개발 한다는 수 계획을 발표하 다.
4)

하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풍력단지 개발목

표에 비해 한반도 체 풍력 발 단지

설치용량은 2014년 12월을 기 으로 609MW

에 불과하며5), 특히 해상풍력과 련해서는

아직 완공된 상용 해상풍력발 단지는 무한

상황이다.

1.2 련 연구분석

최근 발표된 육상풍력 잠재량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토 환경성 평가등 을 고려

하여, 1등 지역과 2등 지역을 제외한 국내

공 가능 육상풍력잠재량은 약 3.9GW 에 달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6), 육상풍력잠재

량과 제7차 력수 계획의 풍력설치용량을

감안할 때 이는 약 4.2GW 이상의 풍력발 단

지가 국내 해상에 개발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

한다.

국내 육상 해상 풍력에 한 체계 인

잠재량 산정은 2008년에 김 구에 의해 이루

어졌다.
7)
이 연구에서는 잠재량을 이론 , 지

리 , 기술 , 공 가능 잠재량으로 나 고

각각에 한 육·해상 풍력발 잠재량을 추

정하기 한 측방법을 제시하 다. 이론

잠재량은 토 해에 존재하는 체 풍

력자원량, 지리 잠재량은 지리 인 제약으

로 풍력발 기가 설치될 수 없는 지역을 제

외한 풍력자원량, 기술 잠재량은 바람등 ,

발 효율 등을 용한 풍력자원량, 그리고 공

가능 잠재량은 산업 , 정책 제약조건하

에서 개발 가능한 풍력자원량으로 각각 정의

하 다.7)

한, 해당 논문의 잠재량 산정 방법은 먼

각각의 잠재량에 해당하는 면 을 산출하고,

단 면 당 이론 으로 설치가능한 평균 풍력

설비용량 (API: Average Power Intercepted,

MW/km2)을 풍력터빈간 이격거리를 10D ×

10D 로 가정하여 육상 약 3.8MW/km
2
, 해상

3.9MW/km
2
등으로 계산하고, 이를 면 에 곱

해 산정하 다. 특히 공 가능 잠재량은 덴마

크, 독일, 네덜란드의 개발가능 면 과

설치용량의 비에 해당하는 지리 잠재량의

1/8을 그 로 채택하여, 육상 4.6 GW, 해상

7.9GW의 산정결과를 제시하 다.
7)

이후 육상풍력 잠재량에 한 연구는 API

의 경우 5MW/km2, 풍력 도 200W/m2 이상

인 지역을 상으로 국토 환경성평가 1등 지

역 1등 지역과 2등 지역을 배제하 을

때 지리 잠재량 20GW, 그리고 개발가능용

량은 풍력 선진국의 사례를 용하여 지리

잠재량의 1/5 정도를 가정하여 3.9GW로 제시

하 다.6)

하지만, 에 제시된 육상풍력 잠재량에

한 연구와는 달리 해상풍력 잠재량에 한 추

가 인 연구는 없어, 재 2008년에 연구된 결

과에 따라 약 7.9GW 의 공 가능 잠재량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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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목

본 연구는 고정식 해상풍력터빈을 상으로

한 해상풍력발 단지 개발에 합한 국내 수

심 30m 이내의 천해 역에 한 해상풍력 공

가능 잠재량을 기 연구된 API를 이용한 산

정법과 차별화된 방법으로 재 산정해 보고자

수행하 다. 이를 해, 상용 풍력발 단지 설

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에 수행된 연구

와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도록 연구를 진

행하 다.

첫째로 공 가능 잠재량을 풍력선진국의 사

례를 용하여, 지리 잠재량의 1/8∼1/5 등

으로 가정하는 신, 국내해상의 풍황조건과

실제 풍력단지 설계에 사용되는 상용 로그램

에 국내에서 개발 인 5 MW 풍력터빈을

용하여, 90% 이상의 단지 효율을 갖도록 배치

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공 가능 잠재량을 산

정하 다.

둘째로 국토환경성평가 1등 지역과 군사

작 지역을 배제지역에 포함함으로써 이 연

구에서 고려되지 않은 배제조건을 추가 으로

고려하여, 잠재량 산정을 수행하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km × 3km 의 공간해

상도를 갖는 국가 바람지도 자료를 입력으로

하고, 상용 산유체역학 로그램을 이용하

여, 지형과 지표거칠기 효과를 감안한 500m ×

500m 의 해상도를 갖는 풍력자원지도를 구축

한 후 잠재량 산정을 수행하 다.

2. 연구내용

2.1 풍력자원 측

잠재량 산정을 한 해상 풍력자원 해석을

해서는 기상 측타워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반도 해상의 바람자원 지도를 구

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많은 수의 동일기

간동안의 신뢰할 만한 기상 자료를 확보하기

가 실 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한국 에 지 기술 연구원에서 제작한 국

가바람지도를 사용 하 다
8)
. 본 연구에 사용

된 국가바람지도 자료는 3km × 3km 의 공간

해상도를 갖는 해상도 자료로서 2005년 ∼

2007년까지 총 3년간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한 일반 으로 알려진 500m 기 경계층을

고려하여 높이 508m의 데이터를 사용하 다.

국가바람지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상의 풍

력자원을 측하기 해서는 해상풍력자원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형을 정확하게

모델링 하는 것이 요하다. 이를 해 지형의 고

도 정보는 NASA에서 제공하는 SRTM(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 수치고도모델을

사용하 다.
9)

한 지형의 지표거칠기 정보입

력을 해 분류 토지피복도를 사용하

다.
10)

우리나라 해에 해당하는 서해, 남해,

동해, 제주 해상을 포함하는 바람지도 작성을

하기 해 Fig. 1와 같이 해상 역을 9개 지역

으로 분할하 다.

Fig. 1 Model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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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지역 각각의 바람지도 작성 역의 크기

는 200km × 200km 이며, 공간해상도는 500m

수평방향 공간 해상도를 갖도록 하 다. 한,

해석 역의 수직 방향으로의 높이는 Blocking

effect의 향을 배제하기 해 10km로 높게

설정하 다. 해석 역 설정 시 생성된 공간 해

상도 격자 수는 x, y 축으로 400개의 Cell

을 갖으며, z방향으로 40개의 Cell을 갖게 된

다. 따라서 총 Cell 수는 6,400,000개이다.

해상 지역의 풍력자원 해석을 해서는 선

형 유동해석 기반의 로그램을 용할 수 있

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근 육지나 도서의 지형

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복잡지형 유동

해석에 많이 사용되는 상용 CFD 유동해석 로

그램인 WindSim 을 이용하 다. WindSim을 이

용한 바람자원지도는 앞서 언 된 바와 같이

500m × 500m 공간해상도를 갖으며,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5MW 풍력발 기의 허 높이

를 고려하여 100m 높이에 하여 작성을 하

다. 총 9개 역에 한 바람자원 지도는 체

해상을 포함하는 하나의 지도로 통합 되었다.

Fig. 2 Wind Resource Map at 100m A.S.L

Fig. 2는 구축된 바람지도를 보여 다. 바람

지도를 통해 한반도 해상의 풍력자원을 살펴

보면, 100m 높이에서 6.1m/s ∼ 7.5m/s 의 풍

속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

국가재생에 지연구소(NREL)에서 규정하는

2 ∼ 3등 의 풍속등 에 해당하는 것으로
11)
,

약 10m/s 내외의 풍속을 보이는 유럽의 해상

풍력자원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 그림에서 살펴보면 남해, 동해, 제주의

경우 풍속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제주 해상의 풍속이 매우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2.2 배제분석

본 연구에서의 공 가능 잠재량을 산정하기

해 환경보 지역, 군사작 지역, 기타 배제

지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을 풍력발 단지가

건설될 수 없는 지역으로 분류하고, 공 가능

잠재량 산정 역에서 배제하 다. 한 각 배

제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의 역은 완충지역

(Buffer Zone)으로 고려하여 공 가능 잠재량

산정 역에서 배제하 다.

(1) 환경 보 지역

국립공원, 환경보 해역, 생태계 보 지역,

특별 리해역, 수자원 보호지역 등에 하여

해상 풍력발 단지 건설이 불가한 지역으로

단하여 지역에 하여 배제를 실시하 다.

(2) 군사 작 지역

해상 사격장 훈련장을 배제지역으로 분

류하 다. 해상사격계획 해상훈련자료의

육군, 해군,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해양경

찰청의 군사사격장, 군사작 지역 등 해상사

격 훈련, 군사작 지역 한 입지 불가능 역

으로 분류하 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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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배제

수치해도 상에 제시되어 있는 해 이블,

수송 , 어 , 어업 구역 등을 기타 배제 지역

으로 분류하고 배제하 다.

2.3 공 가능 잠재량 산정 시 용사항

(1) 풍속

풍속은 100m A.S.L에서 NREL 풍속 등 3등

에 해당하는 7.1m/s에 풍속 측 오차를 5%

로 가정하여 6.7m/s 이상인 지역을 상지역으

로 하 다. 이 풍속은 Rayleigh distribution 과

표 공기 도로 가정 하 을 때 350W/m2 이상

의 풍력 도에 해당한다.
11)

(2) 수심

수심은 해상 풍력발 단지 건설 시 하부

구조물 비용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요

소이다. 수심에 비례해 낮아지는 경제성과 풍

력터빈 설치 선박이 정박하거나 항해하기

한 최소 수심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수심

7m 이상 ∼ 30m 이내 지역을 상지역으로

하 다.

(3) 변 소 이격거리

변 소 이격거리는 풍력발 단지 건설 시

송 이블 설치 비용에 향을 미치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최 인근 154 kV 이상의 변

소로부터의 이격거리 30km 이내의 지역을

상지역으로 하 다.

(4) 최소 단지용량

해상풍력단지의 경제성 확보를 해서는 최

소 단지용량을 고려해야 한다. 해상풍력의 경

우 일반 으로 100MW 이상의 단지 용량을

경제성이 있는 용량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재 개발 추진 인 국내 풍력발 단지 에

이보다 용량이 작은 단지들이 존재하기 때문

에 이를 고려하여 최소 단지 용량을 30MW

이상으로 산정하 다.

(5) 터빈 단지 이격거리

체 발 용량 산정은 풍력발 기간 이격

거리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 질 수 있기 때문

에, 합한 풍력발 기 간 이격거리의 산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공 가능

용량 산정을 해 이격거리를 1km × 1km

는 10D × 10D 등으로 유지하며 체 가능한

상 역에 풍력발 기가 설치되는 것을 가정

하여 지리 잠재량을 산정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건설되는 단지 용량을 고려

하여 풍력발 단지 최 용량을 300MW 로

제한하고 이를 과할 경우 별도의 단지를 구

성하는 것으로 용량을 산정하 으며, 각 단지

와 단지 사이의 이격거리는 풍속이 충분히 복

원될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하여, 20 D (로터 직

경의 20배)를 용하 다. 그리고, 동일 단지

내 풍력터빈 간 이격거리는 풍력발 단지 설

계 로그램인 EMD 사의 WindPRO 로그

램을 이용하여 후류손실을 감안한 단지 효율

이 90% 이상 될 수 있도록 8D × 8D 로 설정

하 다.

3. 연구 결과

3.1 공 가능용량 산정

앞서 제시된 배제분석요소와, 풍속, 수심,

최소 단지용량, 변 소 이격거리, 최소 이격거

리 등의 고려사항을 용하여 국내 해상의 공

가능 잠재량을 계산하 다.

Table. 1에서와 같이 공 가능 잠재량 산정에

포함되는 역은 해역별로 서해안은 1,110.1km²,

남해안은 1,100.3km², 제주는 34.6km²이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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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면 은 2,245km²이다. 한 단지 총 용량

은 6,720MW이며, API 로는 약 3.38MW/km2

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 결과는 이 연구에

서 제시된 용량 7.9GW, API 3.9MW/km
2
보

다 낮은 값을 보여 다.

Water Depth 7 ∼ 30m 5MW

Name
of

Korean
Sea

Supply
Area
(km²)

Capacity
(MW)

API
(MW
/km2)

No. of
Wind
Farm

West
Sea

1,110.1 3,430 3.09 12

South
Sea

1,100.3 3,145 2.86 12

Sea of
Jeju

34.6 145 4.19 5

Total 2,245 6,720 3.38 29

Table 1. Implementation potential and API by region

한 Table. 1에서 서해나 남해의 결과와

비교하여, 제주의 단지용량이 작고 API 가 높

게 계산된 것은, 제주의 경우 서해, 남해와 달

리 해안으로부터 이안거리가 수 km 만 벗어

나도 수심이 격히 깊어지 때문이다. 즉 제주

의 경우 본 논문에서 용한 수심 30m 기 을

쉽게 과하기 때문에 단지 용량이 작게 산정

되지만, 서해와 남해의 경우 단지 용량이 큰

단지들이 존재하여, 이 경우 풍력에 지 복원

을 고려한 단지와 단지사이의 이격거리 20D

가 용되기 때문이다.

3.2 단지 효율 이용률

단지 효율 이용률 산정을 해, 앞서 제시

한 터빈 단지 간 이격거리, 단지 최 용량을

고려한 터빈 단지 배치를 풍력발 단지 설

계 로그램인 EMD 사의 WindPRO Ver. 2.8

을 이용하여 수행하고, 해석을 통해 산정하

다. WindPRO 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상의

풍력단지의 단지효율 이용률 산정을 해,

후류모델은 N.O. Jensen(EMD) : 2005를 사용하

고, 난류모델은 S. Frandsen : 1999 – Effective

turbulence model을 사용하여 후류 손실을 감

안한 이용률을 계산하 다.

Table. 2 는 단지 효율 이용률 계산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이용률의 경우 해석상의 오

차, 풍력터빈 가동률, 기상자료의 오차 등등을

고려하여, WindPRO 로그램의 해석결과에

서 10%를 감한 90% 이용률을 제시하 다.

Table. 2에서와 같이 단지효율과 90%이용률

은 해별로 서해안은 92.78%, 27.0%, 남해안

은 92.98%, 29.9%, 제주는 98.08%, 30.3%이다.

이용률의 경우 국내 최 풍력발 단지인 강

원도 령 강원풍력발 단지의 경우 이용률

이 약 27% 내외로 알려져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서해의 경우 이와 유사한 이용률을 보여주

고 있으며, 남해 제주의 경우 이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Water Depth 7 ∼ 30m 5MW

Name
of Korean

Sea

No. of
WT

Wind Farm
Efficiency

(%)

90% Capacity
Factor(%)

West
Sea

686 92.78 27.0

South
Sea

629 92.98 29.9

Sea of
Jeju

29 98.08 30.3

Table 2. Park Efficiency and Capacity Factor of wind

farms in potential region

3.3 확산단지

본 연구에서 용된 배제요소와, 고려사항

을 모두 용하지만, 고려사항 변 소 이격

거리가 30km를 과하는 역을 확산단지

역으로 하여 확산단지를 포함하는 체 해상

풍력 공 가능용량을 계산하고, 결과를 아래

Table. 3 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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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Depth 7 ∼ 30m 5MW

Name
of

Korean
Sea

Supply
Area
(km²)

Capacity
(MW)

API
(MW
/km

2
)

No. of
Wind
Farm

West
Sea

1,253.0 3,730 2.98 13

South
Sea

2,228.9 6,165 2.77 22

Sea of
Jeju

34.4 145 4.19 5

Total 3516.3 10,040 3.31 40

Table 3. Wind Farm Size and API including expanded

region

변 소 이격거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Table. 3과 같이 다른 해역에 비해 남해의 공

가능 역과, 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는 변 소를 고려하지 않은 확산

단지를 포함한 체 단지의 단지 효율 90%

이용률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Water Depth 7 ∼ 30m 5MW

Name
of Korean

Sea

No. of
WT

Wind Farm
Efficiency

(%)

90% Capacity
Factor(%)

West
Sea

764 92.75 27.1

South
Sea

1,233 93.18 30.6

Sea of
Jeju

29 98.08 30.3

Table 4. Park Efficiency and Capacity Factor of wind

farms including expanded region

4. 토 론

Table. 5는 공 가능 잠재량 련 선행 연

구 결과7)와 본 연구결과를 비교하는 표를 나

타낸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경우 잠재량 산

을 해 바람등 , 수심에 한 부분은 유사

하게 고려되었지만, 그 외에 부분은 조 씩 다

르게 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Former
Research

This
Study

C

o

n

s

I

d

e

r

a

t

I

o

n

s

Wind Class 3 3

Hub Height(m) 80 100

WT Capacity(MW) 3 5

Distance between
WTs(D)

10 × 10 8 × 8

Wind Farm
Capacity(MW)

- 30∼300

Distance between
Wind Farms(D)

- 20D

Water Depth(m) 30 이내 7~30

Distance of
Land(km)

5∼25 -

Distance of
Substaions(km)

- 30 이내

R

e

s

u

l

t

Supply Area(km2) 1,989 2,245

Capacity(MW) 7,900 6,720

API(MW/km
2
) 3.9 3.38

Wind Farm
Efficiency(%)

- 91.2∼98.5

90% Capacity
Factor(%)

- 26.1~32.1

Table 5. Comparison of this Study with Former

Research on the Literature

결과를 살펴보면,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

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

의 경우 공 가능 잠재량 가능면 과 용량의

경우 지리 잠재량의 1/8로 가정하여 산정한

값이며, API 의 경우 지리 잠재량의 용량

산정을 해 3.9MW/km
2
로 가정한 값이다.

반면 본 연구의 경우 고려사항을 용하고,

WindPRO 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략 인 단

지를 구성하고 단지면 , 용량, 발 량, 이용

률 단지효율을 계산한 결과를 보여 다.

선행 연구와 비교했을 때 공 가능 면 에

서는 서로 유사한 값을 보인 반면 단지 용량

API 에서는 본 연구가 선행연구에 비해 다

소 낮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선

행 연구에 비해 공 가능 면 비 용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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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낮은 이유는 단지용량 최소용량의 산

정, 단지 이격거리 20D 용등 실 으로 발

단지가 개발될 수 있는 사항들이 고려되었

기 때문으로 단된다. 즉, 본 연구결과의 경

우 개략 으로 제안된 모든 단지들이 90% 이

용률의 경우 26.1% 이상, 단지효율의 경우

91.2% 이상으로 실제 풍력발 단지의 이용률

효율로 볼 수 있는 실제 인 값을 갖는 결

과를 보여 다.

5. 결론 한계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에 해 풍

력자원, 수심, 변 소 이격거리 등을 용한

해상풍력발 단지 공 가능용량을 산정하

다. 풍력자원 산정은 해상도 국가바람지도

데이터를 이용하 으며, 산유동해석 로그

램을 이용하여, 500m 공간해상도를 갖는 바람

자원지도를 작성한 후 본 연구에 용하 다.

한 배제 역으로는 환경보 지역, 군사작

지역, 해 이블, 수송 , 어 , 어업 구역 등

을 용하 다. 한 풍력발 단지 용량 산정

은 최소 30MW 이상 최 300MW 풍력단지

를 8D × 8D 이격거리로 용하고, 300MW를

과하는 용량은 20D를 이격하여 별도의 단

지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 다. 연구결

과 국내 고정식 해상풍력 공 가능 용량은

6,270MW이며, API 로는 약 3.38MW/km
2
에

해당되었다. 한 변 소 이격거리 30km 이

내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확산단지를 고려

하면, 공 가능용량은 10,040MW 로 증가되

며, API 로는 약 3.31MW/km2 에 해당되었다.

7차 력수 기본계획에 제시된 2029년까

지 계획된 풍력발 설비용량은 8,064

MW으로 육상 개발가능용량을 선행연구결과

인 3.9GW 로 가정할 때 해상풍력발 단지 용

량은 약 4,164MW 이상이며, 이는 본 연구에

서 계산된 공 가능 용량이 6,270MW 임을 감

안하 을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한 것으로 단

된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항들이 변경된다면 본 논

문의 결과에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1) 바람지도 작성의 경우 본 연구를 진행한

당시 이용 가능한 국가 바람지도 2005년

∼ 2007년의 3년간 데이터를 사용하 다.

연간 풍속이 해마다 크게 바뀔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추후 국가 바람지도 자료가 보

다 확충되어 장기간 자료가 이용 가능할

경우, 결과가 다소 변경될 수 있다.

(2) 본 연구에서 용한 풍속등 측오차

5%와 최소 해상풍력발 단지 용량 30%

는 인 값이 아니며, 이의 변화에 따

라 공 가능 용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3) 해상풍력단지 공 가능 역을 선정하기

해 용한 변 소 이격 거리는 계통 안

정도에 한 분석 없이 지 으로부터 최

인근 154kV 이상의 변 소에 항상 연결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결과를 산정하 기

때문에, 이는 오차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4) 공 가능 잠재량 산정을 하여 본 연구에

서는 상용 5MW 풍력터빈을 용하 다.

향후 용 가능한 풍력터빈 용량 로터

직경이 변경될 경우 본 논문의 결과와 다

소 상이한 잠재량 산정 결과를 얻게 될 것

이지만, 잠재량 산정을 해 본 논문에서

용한 방법은 동일하게 용 가능하다.

(5) 본 연구에서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 주민

수용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민

수용성을 고려할 경우 공 가능 용량이 변

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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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연구에서는 풍력발 단지와 군 이더

간섭 문제는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더 간섭 문제가 고려될 경우 공 가능

용량이 변동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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