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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 세계적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중 어떠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신

재생에너지 발전량 극대화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

지 발전량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우리나라

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측면에서 의무할당제도보다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더불어 전력시장가격의 조정 및 지역별 차별화 정책을 함께 실시했을 경우 발전차

액지원제도의 예산부담문제 해결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극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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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increasing concerns on climate change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worldwide debate on policy choice between the FIT and the RPS. This study is aimed at 

finding a better policy alternative under budget constraints that can promote renewable 

energy production more effectively. Thus, the system dynamics simulation method was 

used. The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the FIT policy could produce more renewable energy 

than the RPS policy. Moreover, if the market price of electricity is adjusted by using some 

kind of tax system to reflect the cost associated with supplying renewable energy and 

customized policies for each region are implemented together with the FIT, then the 

budgetary burden of implementing FIT could be solved, and renewable electricity generation 

could be maxi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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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s,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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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에 접어들어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화

석에너지의 고갈 문제도 심각히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다. 많은 국

가들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정

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

너지 정책은 가격정책의 성격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와 

수량정책의 성격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측면에서 이 두 정책의 우위

를 가리려는 노력은 학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

지 어떠한 정책이 더 우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및 신재생에너지 시장형성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발전소의 건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정부 예

산상 제약이 발생하였고, 결국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로의 

정책 전환을 선언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정책 초기인 현재, 

발전 설비 용량과 사업자 수의 폭발적인 증가 등 많은 정책적 효과를 보고 

있지만 이와 함께 의무공급량 과징금 증가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

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최종 

목표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우

리나라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이동

성･문태훈; 2015).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문헌연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비

교하였을 뿐,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기본 메커니즘과 더불어 발전차액지원

제도의 정부 예산제약, 의무할당제도의 과징금 등 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함께 고려하여 비교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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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및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기본 메커니즘과 함께 각 정책의 문제점을 모두 고려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어

떠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측면에서 적합한지 파악

하고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극대화시

킬 수 있는 추가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전국을 시･도로 

분류하여 지역별 정책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과거 데

이터 구득가능 연도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에서 설정한 연도별 공

급의무량 기간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2024년까지로 설정하였다. 모델 

구축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통한 연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감효

과를 비교하기 위해 통계청 및 한국전력거래소에서 2008년부터 2015년도

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고용 창출효과

와 경제 성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2008

년부터 2015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6년부터 2024년까

지는 시뮬레이션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하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추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인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메커니즘 및 인과관계를 파악

하고, 이를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로 구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

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제도하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비교하였

다. 또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재도입 시 예산제

약 문제를 해결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

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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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검토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

래가격이 일정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

(발전차액)만큼을 전력사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7조 제2항). 반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는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의무공급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

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

재생에너지센터).

현재까지 국내외 연구들은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

제도의 장･단점 및 정책 효과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우 정부가 일정기간 

가격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고, 시장 확대에 유리

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Lipp, 2007; Rickerson et al., 2007; Toke, 

2007; Fouquet et al., 2008; Begek et al., 2010; Haas et al., 2011; 

Woodman et al., 2011; Wood et al., 2011; Batlle et al., 2012; 최인호, 

2011). 반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발전차액지

원제도의 적정 가격수준 책정의 어려움 및 정부의 재정부담 문제를 지적하

면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경우 의무공급자별로 신재생에너지 의

무공급량을 설정하기 때문에 공급규모 예측 및 시장원리 적용을 통한 비용

절감 유인,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라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Frondel et 

al., 2010; 김태은, 2009; 김현제･김윤경, 2009; 권태형, 2012).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2001년 10월 발전차액지원제

도를 처음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및 신재생에너지 시장형성이

라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정부의 예산부담으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를 현재까지 시

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시행 후 우리나라에서는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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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용량과 관련 사업체의 증가 등 많은 정책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몇몇 연구들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

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와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혼합하

여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동성･문태훈, 2015; 권

승문･전의찬, 2017). 이러한 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동성･
문태훈(2015)은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를 평가하였는데, 분석결과 발전차액지원제도

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정책으로 나타났고, 지역

별로 우위에 있는 정책이 상이하게 나타나서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정책

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권승문･전의찬(2017)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만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인과지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문제인 예산부담은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기준금액을 인하함으로써 해결가능하고, 발전차액을 정부보

조금과 함께 일반 전기사용자가 일부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였다.

본 연구는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

너지 의무할당제도를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극대

화시킬 수 있는 정책조합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이동성･문태훈(2015)과 

유사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동성･문태훈(2015)에서 고려하지 못한 발

전차액지원제도의 예산제약 메커니즘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과

징금 메커니즘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고,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시 필

요한 정책방안을 모색했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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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1. 분석방법 - 시스템다이내믹스

시스템다이내믹스는 동태적이고 순환적인 인과관계의 시각으로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거나, 이러한 이해에 기초한 컴퓨터모델을 구축하여 복잡

한 인과관계로 구성된 현상이 어떻게 동태적으로 변해나가는지를 컴퓨터

상에서 실험해 보는 방법론이자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며 준거틀이다(문

태훈, 2007).

김도훈 등(1999)이 제시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링을 절차는 다음과 같

다. 먼저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링의 첫 단계는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로 표현한다. 인과지도 

작성단계에서는 정의된 문제를 야기시키는 다양한 원인들을 파악하고 각각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피드백 시각에서 개념화(conceptualization)

시킨다. 인과지도 구축 후에는 준거모드를 설정한다. 준거모드란 주요변수

들의 행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태적으로 그린 그래프로서, 시스템 문제

의 정의와 개념화 과정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후에는 모델의 타당도를 실

험하는 준거기준이 된다. 그다음 단계에서는 작성한 인과지도를 바탕으로 

정책분석에 활용될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여 주요변수들의 행태를 중심으로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한 후 결과

를 확인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타당성이 입증된 모델을 활용하여 정책대

안 마련을 위한 분석을 진행한다. 정책분석은 구축된 모델을 통해 각종 모

의실험을 실시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둔다.

2. 인과지도 구축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및 신재생에너지 의

무할당제도 메커니즘 관련 인과지도는 <그림 1>과 같다. 발전차액지원제

도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인과지도는 기본적으로 김현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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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과 이동성･문태훈(2015)의 인과지도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신재

생에너지 정책이 처음 수립되었을 때부터 태양광, 비태양광 등 발전유형

에 따라 정책이 상이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태양

광 부문과 비태양광 부문1)으로 구분하여 인과지도를 작성하였다. 먼저 발

전차액지원제도의 인과지도를 살펴보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기준가격과 

전력시장가격 차이만큼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이러한 지원은 신재

생에너지 발전 수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익

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증가를 초래하고, 신재생에

너지 건설 및 발전량 증가를 촉진시킨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는 수

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전력시장가격을 떨어뜨리게 되고, 지원 기준가격

과의 차이가 더 커져 정부지원에 의한 수익성을 더 증가하게 되는 양(+)의 

피드백루프를 형성한다(L1, L2). 반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경우 

1)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 폐기물 등.

<그림 1> 신재생에너지 정책 인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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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급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 

메커니즘과는 상관없이 신재생에너지 건설량과 발전량을 의도적으로 증

가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김현실 등(2006)과 이동성･문태훈(2015)의 기본적인 신

재생에너지 정책 인과지도에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예산제약 문제 및 신재

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과징금 문제에 관한 인과지도를 추가로 작성하

였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메커니즘에는 기존 양(+)의 피드백루프(L1, L2)

뿐만 아니라 예산제약이라는 음(-)의 피드백루프(L3, L4)도 존재한다. 발

전차액지원제도라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증가

시켜 신재생에너지 건설량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수익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체 증가는 그만큼 정부의 예산 지원부담을 가중시

킨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예산이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면, 더 이상 신재생

에너지 건설이 증가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경우 추가적으로 의무공급 과징금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기존에 논의했던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량의 증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의도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하지만 의무공급자가 정부가 고시하는 의무공급량을 충당하지 못한

다면 의무공급자로 설정된 해당기업이 과징금을 부담해야하고, 이는 신규 

신재생에너지 건설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L6, L7). 실제로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의무공급자들이 할당받은 의무공급량을 충당하지 못해서 막

대한 과징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건설을 가로막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그 다음해의 의무공급량을 또 충족시키지 못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인과지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

너지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여 신재생에너지 건설량과 발

전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양(+)의 루프와 정부의 예산부족 문제와 

같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효과를 억제하는 음(-)루프가 동시에 존재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경우 강제적으로 공급해야 할 발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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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부가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더 많은 

발전량을 생산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부가 설정한 발전량만큼만 생산하게 

된다. 또한 발전사업자들의 의무할당량 불충족으로 인한 과징금 지불 및 

태양광 판매사업자의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건설량(발전소)이 실

질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의무공급량보다 부족하게 된다.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를 비교하였을 경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고용창출효과는 기존의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시행됐을 때보다 나아졌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하지

만 인과지도에서 나타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구조적인 측면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최종적으로 의무공급량을 수렴하는 균형루

프를 형성하는 것에 반해,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정부의 예산문제를 해결할 

시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으로 발

전차액지원제도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극대화시키는데 더 적합한 정

책이라고 판단된다.

3. Base Run

앞서 구축한 인과지도를 Stork-Flow 다이어그램으로 변환하여 시뮬레

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2) 시뮬레이션 분석은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

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로 구분하여 시행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비교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인과지도를 통해 구축한 신재생

에너지 Stork-Flow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 값은 

<그림 2>, <그림 3>과 같다. <그림 2>와 <그림 3>은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정부의 예산부담 유무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각각 나타내고 있

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에서 1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이고, 2번은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이다.

2) 구체적인 Stork-Flow 다이어그램 및 수식은 <부록 1>과 <부록 2>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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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재생에너지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예산제약 & 과징금 無)

<그림 2>에서처럼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예산이 무한하

다고 가정한다면 앞서 인과지도에서도 추정했듯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건설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어 의무할당

제도 정책을 실시했을 경우보다 훨씬 많은 양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가

능하게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림 3>과 같이 정부의 지원예산이 한정되

어 있기 때문에 <그림 2>에서처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속도로 증가

하지 않는다. 의무할당제도 역시 과징금에 대한 영향 때문에 <그림 2>보

다 적은 발전량을 생산할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림 3>이 <그림 2>보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을 보다 자세히 살

펴보면, 인과지도에서 지적했듯이 2012년 의무할당제도로 정책이 전환되

었을 경우 과징금 및 경쟁률 문제 등으로 발전량 증가폭은 점점 더 줄어들

게 되고, 2024년 발전량은 33,720GWh3)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속적으

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한 경우에는 2019년까지는 의무할당제도보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으로 나타

났지만, 그 이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증가폭이 상승하게 되어, 2024년

3) 1,000MWh = 1G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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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량이 190,300GWh로 의무할당제도 시행 때보다 약 5.6배 발전량

을 더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통해 살펴봤

을 때,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보다 장기적인 신

재생에너지 발전량 측면에서 더 유리한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 신재생에너지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예산제약 & 과징금 有)

4. 정책실험

지금까지 인과지도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측면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의무할당제도보다 우위에 있는 정

책이라는 것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다. 하

지만 이러한 주장은 기존에 도입되었던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정부 예산부

족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논의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인과지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듯이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신재

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다 증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번 장에서

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재도입된 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진 국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 예산 저감방안을 함께 적용하였을 때의 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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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너지 발전량의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합

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1) 발전차액지원제도 기준가격 조정

Klein et al.(2007)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정한 이윤

을 보전하는 장기적인 지원금 보장,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센티브 강도 

감소(tariff degression)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발전차

액지원제도의 기준가격을 낮춤으로써 인센티브 강도 감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요인은 독일의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내재되어 있다. 

독일의 발전차액지원제도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매년 발전차액지원제도

의 기준가격을 인하하면서 전력 생산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발

전효율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경제연구원(2016)과 

권승문･전의찬(2017)은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시장형성과 활성화

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회귀가 필요하고 정부의 예산 부담을 기준가

격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모델에서 기준가격을 낮췄을 경우 발전사업자들에게 배분되

는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고, 정부의 지원예산 부담을 줄여줘서 장기적으

로 신재생에너지 건설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

였다. 하지만 반대로 기준가격이 낮아지게 된다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게 되어 건설량이 감소하는 반대 루프도 작용하게 될 

수 있다.

<표 1> 기준가격 변화에 따른 발전량

구분 현재 1% 감소 5% 감소 10% 감소

태양광(원/GWh) 500,598 495,592 475,568 450,538

비태양광(원/GWh) 9,545 9,450 9,068 8,591

발전량(GWh, 2024년 기준) 190,300 174,400 121,900 8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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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기준가격을 변경하였을 때의 발전량과 

이에 대한 추세선을 보여주고 있다.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기준가격을 각

각 1~10%씩 감소시켰을 경우 2024년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점

점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살펴봤

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기준가격을 낮췄을 경우 신재

생에너지 투자 감소 효과가 커지게 되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감소하

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기준가격 조정은 우리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으로 판단된다.

2) 전력시장가격 조정

독일연방에너지･수도연합회(BDEW, Bundesverband der Energie-und 

Wasserwirtschaft)에 따르면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000년을 기준으

로 2012년에 1.8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렇게 독일의 전기요금이 상승하는 

이유는 전력단가 등 요금의 경우 큰 변화가 없지만, 세금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관련 비용을 전기요금에 포함시키고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즉, 독일

은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발생하는 지원예산을 전기사용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충당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에서도 우

리나라의 전력시장가격을 조정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정부보조금의 일

부를 일반 전기사용자가 부담한다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예산 제약 문제

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권승문･전의찬, 2017).

<표 2> 전력시장가격 변화에 따른 발전량

구분 현재 1% 증가 5% 증가 10% 증가

태양광(원/GWh) 151,356 152,869 158,923 166,491

비태양광(원/GWh) 125,709 126,966 131,994 138,280

발전량(GWh, 2024년 기준) 190,300 190,300 206,700 305,400

<표 2>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전력시장가격을 변경하였을 때의 발전량

과 이에 대한 추세선을 나타내고 있다.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전력시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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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각각 1~10%씩 증가시켰을 경우 2024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신재

생에너지 발전량은 증가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즉,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예산을 늘릴 목적으로 전력시장가격을 증가시켰을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

전량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즉,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하였을 경우 

전력시장가격 조정 정책이 함께 시행된다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예산부

담 문제를 일정수준 해소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까지 증가시

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지역별 차별화 정책

지금까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분석은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정책 

관련 파라미터를 변경함으로써 진행되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중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및 의무할당제도 등 신재생에너

지 정책을 혼합사용하는 국가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연방정부 단위로 진행되고 있다. DSIRE(Database of State 

Incentives for Renewable & Efficiency)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의

무할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가 32개 존재하고, 독일 등 유럽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6개의 주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

여 시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지역별로 차별화된 신재생에너

지 정책을 시행한다면 정부의 발전차액지원 예산을 현재보다 줄일 수 있으

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신

재생에너지 발전은 풍량, 일사량 등과 같은 지형적인 요소에 의해 많은 영

향을 받는다. 하지만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이러한 지형적 영향뿐

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한 가지 

예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경우 정책 특성상 의무공급자가 많은 

양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규제받기 때문에 대규모 발전소만을 건

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상대적으로 서울시는 비싼 부

지 임대료, 넓은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의 부재, 불리한 일사조건 등으로 의

무공급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건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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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가 적합하지 않아 전력생산에 한계가 존

재하게 될 수가 있다(서울연구원, 2013).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역별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할당제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비교하여, 발전량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정

책을 지역별로 파악해보고, 지방자치단체별 차별화된 신재생에너지 정책

에 대한 효과를 파악해보았다.

<표 3>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전력량 비교

Type 지역 발전차액지원제도(GWh)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GWh)

Type 1

서울 898 871

강원 28,380 6,573

호남 58,070 10,220

Type 2

경기 22,800 24,600

충청 153,100 196,100

영남 307,100 574,700

Type 3
인천 14,750 14,750

제주 116,600 116,600

<표 3>은 2024년을 기준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할당제도에 따른 

시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나타낸 것이다. Type 1은 발전차액지원제

도가 우위에 있는 지역을 나타내고, Type 2는 의무할당제도가 우위에 있

는 지역을 나타내며, Type 3은 두 신재생에너지 정책과는 상관없이 동일

한 발전량을 생산하는 지역을 나타낸다. Type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서울, 강원, 호남 지역이 포함되는데,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따른 신재생에

너지 발전량은 의무할당제도에 비교하여 서울의 경우 약 1.03배, 강원의 

경우 약 4.31배, 호남의 경우 약 5.68배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에 Type 2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경기와 충청, 영남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의 경우 의무할당제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비교하여 약 1.07배 우위에 있다고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충청의 경우 약 1.28배, 영남의 경우 1.87배 우위에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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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전 세계적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중 어

떠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극대화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어떠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지 살펴

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하

여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메커니즘을 살펴보

고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교 및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 시 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를 비교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발전차액지원의 예산제약이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신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의무할당제도를 시행했을 경우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실을 반영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예산제약이 

존재하였을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의무할당제도를 시행했을 

경우보다 2024년을 기준으로 5.6배 우위에 있었다.

다음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정책분석은 크게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기준가격 조정, 전력

시장가격의 조정, 지역별 차별화 정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발전차

액지원제도의 기준가격을 1~10%씩 감소시키는 정책분석을 실시하였을 

경우 정부의 예산부담 감소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 억제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력시장가격을 1~10%씩 증가시키는 정책분석을 실시하였을 경

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할당제도를 각각 적용해봤을 경우 신재생에

너지 발전량 측면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우위에 있는 지역, 의무할당제

도가 우위에 있는 지역, 그리고 두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상관없이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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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 값을 갖는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메커니즘을 고려하였을 때, 발전차액지원제

도가 의무할당제도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사

실을 도출하였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예산제약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우위 정도는 더 커질 것이라는 사실 또한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무할당제도는 예산 제약이라

는 문제를 해결한 발전차액지원제도로의 회귀가 필요하다.

둘째,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 등 신재생에너지 

선도국가들은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극대화를 위해 발전차액지원

제도의 기준가격 및 전력시장가격 조정 정책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 하지

만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예

산제약 문제를 해결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준가격의 조정이 아닌 전력시장가격을 조정하는 정책이 추가적으로 실

시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예산부담 문제해결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분석결과를 토대로 확인하였을 때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 중 하나는 지역적 접근이다. 분석결과 

지역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측면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우위에 있

는 지역과 의무할당제도가 우위에 있는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즉, 장기적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중앙정부 

하의 일괄적인 정책이 아닌 지역 상황이 고려되는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비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지역별 고용인원에 대한 데이터를 환산하여 사용하였다는 점, 세분화의 

한계로 비태양광부문을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 폐기물 등으

로 세분화하지 않고 비태양광이라는 한 부문으로 처리하여 사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민감도 분석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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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구축하고, 비태양광부문에 대한 모델의 세분화 작업이 이루어진

다면 보다 나은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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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Stock-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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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주요변수의 설정값 및 출처

변수명 설정값(수식) 자료 출처

태양광 설비용량 275.67(2008년 태양광 설비용량, 초기값) 전력거래소

태양광 발전량 (태양광 설비용량x설비용량 당 태양광 발전량) -

설비용량 당 
태양광 발전량

4,399(2008-2015년 평균 태양광 발전량/2008-2015년 평균 
태양광 설비용량)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태양광 시장가격 
multi

Lookup 함수(에너지 수요/태양광 발전량,
([(0.32,0)-(2.44,10)],(0.32,0.69),(1,1),(2.44,1.46))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비태양광 설비용량 137.86(2008년 비태양광 설비용량, 초기값) 전력거래소

비태양광 발전량 (비태양광 설비용량x설비용량 당 비태양광 발전량) -

설비용량 당 
비태양광 발전량

2010년 이전: 17,468, 2011년 이후: 33,785
(평균 비태양광 발전량/평균 비태양광 설비용량)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비태양광 시장가격 
multi

Lookup 함수(에너지 수요/비태양광 발전량,
([(0.36,0)-(1.88,10)],(0.36,0.74),(1,1),(1.88,1.22))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비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71,673(2008년 비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초기값) 전력거래소

비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x설비용량 당 비신재생에너지 발전량) -

설비용량 당 비신
재생에너지 발전량

6,126.59(2008-2015년 평균 비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08-2015년 평균 비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비신재생에너지 
시장가격 multi

Lookup 함수(에너지 수요/비신재생에너지 발전량,
([(0.99,0)-(1.05,10)],(0.99,0.86),(1,1),(1.05,1.14))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태양광 FIT 500,598 한국에너지공단

비태양광 FIT 시장가격+9,545 한국에너지공단

RPS 비율

(step(0.02,2012)+step(0.005,2013)+step(0.005,2014)+
step(0.005,2016)+step(0.005,2017)+step(0.005,2018)+
step(0.005,2019)+step(0.01,2020)+step(0.01,2021)+
step(0.01,2022)+step(0.01,2023)+step(0.01,2024))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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