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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 (wind) development in Germany

• Germany @ 80 GW        
peak demand

• Germany @ 630 TWh/yr
supply (last decade)

• Uses dedicated RES 
policies since early 2000s

• Initial aim: decarbonise
power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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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ing policy factors behind wind

RES targets
enshrined
into law



…and a little more in-depth: FiT

▪ Legal framework in place since 2000

▪ Selected RES technologies (e.g. hydropower, wind energy, PV, 

geothermal energy, biomass) can claim a FIT

▪ Very successful support scheme for scaling up RES 

generation

Background

Key features of 

FITs
▪ Set by the administration and embedded in the law: full 

transparency and planning security

▪ Price per KWh set for each technology, size and location

▪ Level of support to cover the full costs of the RES installation

▪Guaranteed feed-in and remuneration for 20 years

▪Guaranteed grid access and priority dispatch in the network

▪ FiT is basically a PPA with government



From FiT to Auctions: preserving while
enhancing

Expectations

▪ More competitive

▪ Transparent & 
simple

▪ Acceptance

▪ High realisation
rates

▪ Multiplicity of 
stakeholders

▪Asymmetry of 
information led to 
compensation risks

▪Dynamic industry 
developments 
require dynamic 
levels of support 
(price)

▪Growing RES shares 
with impacts on the 
power system 

FiT CHALLENGES AUCTIONS



Auction results for wind

▪ So far 21 auctions held since 2017 (onshore)

▪ 11 GW capacity awarded @ 1314 contracts

▪ Prices stable at around 6 EURct/kWh

▪ Auctions not always fully subscribed

▪ Mostly due to land issues

▪ Realisation time between 2 to 3 years: so far no
information on realisation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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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s

▪ RES development key for power sector
decarbonisation

▪ Different schemes can work; fair risk allocation
required

▪ Minimising offtake risks as well as ensuring contract
price transparency and stability are important factors

▪ RES development comes in smaller sizes; „mass-
approach“ can avoid administrative bottlenecks

▪ (in the German context), wind is likely to be most
competitive new built technology choice



To be continued…

dennis.volk@bnetz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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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PS 제도 도입 목적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완화

*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차액 보전

* 태양광 중심으로 보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한계

-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초기시장 형성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

* 시장 개화에 맞춰 비용효율적, 시장 기반 제도로의 전환 필요성 제기

우리나라 RPS 제도의 특징

- 판매사업자가 아닌 발전사업자에 의무 부여

* 판매독점인 전력시장 구조로 인해 발전사업자에 의무 부여

* 일반적으로는 판매사업자에 의무 부여, 이러한 형태는 전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힘듦

- 복잡한 가중치 체계 도입

* 에너지원별, 세부유형별 차별화된 가중치 부여

* 효율성은 하락, 포트폴리오 다양화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목표 달성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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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초과 달성 : ’18년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초과 달성 중

* 특히 태양광 중심으로 보급 증가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확대

* 대규모사업, 수의계약 중심. SPC 참여 중심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활성화

* 태양광 중심으로 수만개의 발전사업자 시장 참여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실적(신규)

(단위: MW)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연료전지 IGCC 합계

‘18
목표 1,300 200 15 - 100 - 80 - 1,695

실적 2,367 161 4 - 865 38 98 - 3,533

‘19
목표 1,500 650 20 - 100 - 80 - 2,350

실적 3,789 191 12 1 290 73 121 - 4,477

‘20
(잠정)

목표 3,756 354 9 - 102 - 128 - 4,349

실적 4,126 242 7 - 317 60 202 - 4,954

자료 : (목표) ’18~’19 제8차 전력수급계획, ’20년 제5차 신기본, (실적)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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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중심 발전원가(LCOE) 하락 지속

* 다만 풍력 등 일부 대규모 사업의 발전원가 하락은 지연 중

* 여전히 주요국 및 글로벌 평균과 비교하여 높은 발전원가 (’21년 태양광 글로벌 LCOE $ 48/MWh; BNEF(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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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가격하락 실현

- 경쟁입찰 시장 SMP+REC 지속 하락 실현

- 현물시장의 경우 수급에 따른 SMP+REC 변동성 노정

* 사실상 완전이행 시점인 ’18년 이후 SMP+REC 하락폭 확대

* 이후 경쟁입찰 시장 보다 현물시장의 SMP+REC가 낮게 유지

SMP+REC 추세 (원/kWh)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上 ’20년下 ’21년上

경쟁입찰 SMP+REC 183.1 176.5 162.6 151.4 143.7 136.1

현물

SMP 81.8 95.2 90.7 77.8 59.6 78.1

REC 128.6 94.9 60.5 43.6 42.0 36.1

SMP+REC 210.4 190.1 151.2 121.4 101.6 114.2

자료 :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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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고정가격장기계약 중심으로 시장 개편

* 태양광 소규모 : 현물시장 → 경쟁입찰

* 태양광 대규모 : 수의계약 → 경쟁입찰

* 연료전지 : 수의계약 → 경쟁입찰 (CHPS) 도입 검토

REC 시장별(좌), 에너지원별(우) 의무이행 비중

자료 : 에너지공단; 출처 : 조상민(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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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RPS 제도의 한계

가중치 개정으로 인한 수익 불확실성

- 개정된 가중치는 신규사업자에만 영향을 미치나 REC 수급 변화로 인해 기존사업자 영향

- 또한 신규사업자도 프로젝트 진행 정도에 따라 가중치 개정 리스크에 노출

-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가격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

현물시장 가격의 이중 불확실성

- 현물시장 비중이 여전히 높음

- 현물시장 참여자는 SMP 변동과 REC 변동의 이중 불확실성에 노출

* 또한 장기적으로는 발전원가가 낮은 신규진입 발전사업자와의 경쟁에도 노출

수급의 불확실성

- [수요] 의무비율에 따라 확정적, [공급] 미확정 → 수급불일치 가능성 높음

* RPS 제도의 Quota는 수요에만 부여, 공급 관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 공사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실현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공급 예측 또한 어려움

* (개발기간) 대규모 태양광은 2년, 풍력은 6년 이상 소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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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복잡성 증대

- 복잡한 가중치 체계, 가중치 개정 시 마다 복잡성 증대

구분 제도시행(’12.1) 1차 개정(’14.9) 2차 개정(’18.6) 3차 개정(’21.7)

태양광

0.7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0.7

일반부지

3MW 초과 0.7

일반부지

3MW 초과 0.8

일반부지

3MW 초과

1.0 30kW 초과 1 100kW 이상 1.0 100kW 이상 1.0 100kW 이상

1.2 30kW 이하 1.2 100kW 미만 1.2 100kW 미만 1.2 100kW 미만

0.7 임야 0.5 임야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 이용
1

건축물 등
3MW 초과 1.0

건축물 등
3MW 초과 1.0

건축물 등
3MW 초과

1.5 3MW 이하 1.5 3MW 이하 1.5 3MW 이하

1.5 수상 1.5 수상

1.2

수상

3MW 초과

1.4 100kW 이상

1.6 100kW 미만

1.0 자가용 1.0 자가용

5.0 ESS (태양광 연계) 5.0 ESS 
(태양광연계)

’18∼’19년

4.0 ’20년

해상풍력

1.5 해상풍력(계통연계 지원시) 1.5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2.0

해상풍력

5km이하 2.0 연안상풍력 간석지 등

2 해상풍력(계통연계 미지원시)
2.0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 초과)

고정형
2.5 5∼10km 2.5 해상풍력 그 외

3.0 10∼15km 기본가중치
+연계거리가중치(5km 이상)
+수심가중치(20m 이상)1.0~2.5 변동형 3.5 15km초과

태양광, 해상풍력 가중치 개정 내역

11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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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복잡성 증대

- 해외사례는 대부분 단순한 가중치 체계 운용

* 미국 : 설치지역(주 내/외), 설치 시점에 따른 구분

* 호주 : 가중치 없음

* 영국 : 원별/유형별로 가중치가 차별적이었으나 최근 RO 종료, CfD(Contract for Difference)로 전환

미국 주별 REC 가중치 사례

구분 가중치 대상전원

Arizona 1.00 연료전지(신재생연료이용),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 열병합

California 1.00 연료전지(신재생연료이용),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폐기물

Pennsylvania 1.00 연료전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 폐기물, CBD, 수요관리, 폐석탄, IGCC, 목재부산물

Colorado

1.00 Colorado 지역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1.25 Colorado 지역 내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1.50 Community based Project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중에서 설비용량이 30MW 이하인 설비

3.00 2015년 7월 이전까지 설치된 태양에너지 설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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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과 제도의 경직성 증가

- REC 가중치 개정

- 대규모 프로젝트 수의계약 가이드라인 개정

대분류 소분류 기존
LCOE

(원/kWh)
적정

가중치
초안 최종안

태양에너지

일반부지

소규모(100kW 미만) 1.2 164.24 1.11 1.2 좌동

중규모(100kW~3MW) 1.0 147.40 1.00 1.0 〃

대규모(3MW 초과) 0.7 134.16 0.95 0.8 〃

건축물

소규모(100kW 미만)
1.5

1.4
1.5

중규모(100kW~3MW) 140.31 1.08 1.2

대규모(3MW 초과) 1.0 1.0 1.0

수상태양광

소규모(100kW 미만)

1.5

1.6 좌동

중규모(100kW~3MW) 169.25 1.31 1.4 〃

대규모(3MW 초과) 1.2 〃

임야 0.7 147.40 0.92 0.5 〃

자가용 1.0 164.24 1.16 1.0 〃

태양광 LCOE, 적정가중치, 최종가중치

13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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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신호 작동 미흡

- 계약-정산간 불일치로 인한 의사결정 구조의 복잡성 : 공급의무사의 목적함수 불확실*

* 우리나라의 RPS제도는 주요 참여주체인 대규모발전사업자가 수요자이면서 동시에 공급자로 시장 참여

* 발전사업 수익 극대화, 정산 손실 최소화, 기타 효용 극대화 등이 의사결정에 복합적으로 작용

- 긴 건설기간으로 인해 공급의 (단기)가격탄력성이 낮고 시차가 존재

- REC 가중치와 계약방식*으로 인한 문제 : 가격신호가 작동하지 않거나** 역으로 작용 가능

* SMP+REC 합산 고정가계약, 혹은 SMP+REC*가중치 고정가계약

** 1MW 미만 소규모의 경우 전력시장가격과 무관(한전 PPA)

(SMP+REC 180)

S1. SMP 80 S2. SMP 100

SMP REC 실질수익 SMP REC 실질수익

해상풍력
(가중치 2.5)

80 100 330 100 80 300

대규모 태양광
(가중치 0.7)

80 100 150 100 80 156

소규모 태양광
(가중치 1.1)

80 100 190 100 80 188

SMP+REC 고정가격 장기계약 시 발전사업자의 수익

14

자료 : 저자 작성



II. RPS 제도의 한계

시장의 불확실성*은 신규 잠재 사업자의 시장진입 저해, 금융비용 등 비용 상승 유발

* 수급 불확실성, 가격 불확실성

비용효율적 재생에너지 보급 미흡, 이행비용 증가

- 복잡한 가중치 체계는 비용이 높은 입지나 사업유형의 개발을 유도

ex) 해상풍력 수심 가중치 부여는 수심이 깊어 비용이 높은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보장, 개발 유도

- 정부 주도의 가중치 및 가격결정 구조는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 활용 어려움

- 시장참여자 증가, 정부 주도의 가격 결정 구조는 제도개선의 어려움으로 귀결

전력중개사업자 등 신규 비즈니스모델 활성화 지연

- 전력시장 가격 신호에 반응할 유인과 보상체계 미흡

ex) 소규모~중규모 태양광 가중치 1.0↑, 전력판매 가격과 무관하거나 높을수록 수익성 하락

- Tracker 설치 및 태양광 모듈 방향 조정, ESS 설치 등을 통한 수익창출, 전력계통 운영 기여 유인 부족

실시간 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등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과의 정합성 부족

*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여 가격 신호를 강화, 시장의 효율성 제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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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based : FiT(Feed-in Tariff), FiP(Feed-in Premium)

Quantity-based : Quota(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O(Renewable Obligation))

자료 : AURES, 2015, Overviews of Design Elements for RES-E A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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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추세 : FiP + Auction

* 재생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Promotion effectiveness → Market efficiency

FiT/FiP, 경매 채택 국가 경매 현황

자료: REN21, 2021, Renewables 2021 Global Status Report 

Technology

5.0 7.5
23.9 19.4 20.5

61.9

42.3

3.0

53.8

3.6 6.4

6.2 15.9 17.2

15.2

20.0
12.6

4.7 3.3

11.0 26.5

10.1

48.1

0.2 0.7 0.5 1.1 1.6 3.8 2.2 3.9 7.2
2.8

10.0 11.2 13.5

36.6

52.1
44.1

90.1

69.3

5.5

142.2

2005 2010 2015 2020 Announced
volume

GW

Storage / renewables plus storage

Mixed auction / other

Small hydro

Biomass and waste

Offshore wind

Onshore wind

Solar thermal

PV

3.8
16.3 11.4

28.1

63.6 57.9

2.2

50.2

3.7 5.8 6.1 4.7

12.0
8.1

4.3

0.7

4.1

4.3 22.5
9.6

19.1

10.1

48.2

7.0

17.5

3.0

15.6

9.7

0.2 0.7 0.5 1.1 1.6 3.8 2.2 3.9 7.2
2.8

10.0 11.2 13.5

36.6

52.1
44.1

90.1

69.3

5.5

142.2

2005 2010 2015 2020 Announced
volume

GW

Oceania

North America & the Caribbean

Africa (excluding North Africa)

Middle East & North Africa

Non-EU Europe

EU Europe

Central & South America

Asia

누적 356GW,  예정 142GW
태양광과 풍력 중심 경매

2019년 중국 대규모 경매 도입
유럽과 아시아 경매 시장 규모 큼

자료: BNEF, 2021, 2Q 2021 Global Clean Energy Auctions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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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유형, 특징

- 유형 : 기술차별 여부, 경매대상, 지원형태, 가격결정 방식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차별적

* 기술차별, 용량(MW), FiP, Pay-as-bid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

* 최근들어 기술중립/다기술 경매 사례 증가

- 특징 : 재생에너지의 비용효율적 보급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 중 (Premium을 시장에서 결정)

* 일부국가에서 경매 실패 사례 존재 : 일본, 멕시코 등

* 부지확보, 송전망 연결과 관련한 문제 부각

주요국가의 경매 유형

Denmark Germany Netherlands Portugal UK

경매 시작 시기
2005:해상풍력
2016:태양광
2018:기술중립

2015 2011 2006 2014

경매 대상
용량(MW):해상풍력
에너지(MWh):PV등

용량(MW) 에너지(MWh) 용량/계통접속(MW) 에너지(MWh)

기술 차별
해상풍력및태양광 특정,
육상/연안(nearshore) 풍력,
PV를위한다기술경매

육상풍력, 해상풍력, 태양
광,바이오매스특정
다기술 및 국가간 (대상:
태양광, 육상풍력)

다기술 기술차별
바스켓을적용한다기술
(성숙 기술, 미성숙 기술,
바이오매스)

구매 상한
용량 :육상풍력
예산 :태양광,중립

용량 예산 예산
예산
(바이오매스용량제한)

지원형태 변동형FiP 변동형FiP 변동형FiP FiT CfD(변동형FiP)

자료 : AURESII, 2020, Auction for the support of renewable energy: Lessons learnt from international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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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약 체결 보장
- 수익의 안정성을 보장, 시장참여 유도

장기 경매물량 설정 및 사전 공시
- 시장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 부여, 제조/시공업계의 설비투자 안정성 제고

원별 시장 분리, 다속성 평가
- 차별적 LCOE 하락에 따른 에너지원간 유불리 제거, 장기적인 기술발전 도모
- 다속성 평가를 통한 LCR(Local Contents Requirement)등 정책목표 달성

독일 연차별 경매 물량(MW)

Tender Volume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Onshore
Wind

4,500 4,000 3,000 3,100 3,200 4,000 4,800 5,800

Offshore
Wind

950 905 900 2,900 3,500

Solar PV 2,150 6,000 2,000 2,000 2,050 1,950 1,950 1,950

Biomass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Biomethane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Innovation
tenders

500 600 600 650 700 750 800 850

자료 : Research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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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등 미성숙, 유효경쟁 확보가 어려운 기술 대상 경매의 설계
- [태양광, 연료전지] multi unit auction이 적합
- [풍력] 계획입지제도/집적화단지와 같은 single unit auction 도입 가능성 검토 필요

대만 36개 풍력발전 잠재 개발지구

자료:EnBW홈페이지(https://www.enbw.com.tw/FileUpload/Portals/06_June/%E5%9C%96%E7%89%873.jpg), GovernmentoftheNetherlands–OffshoreWindEnergyRoadmap2030

네덜란드 에너지로드맵 상의 풍력발전 단지



III. RPS 제도개선 방향

22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반영한 경매물량 설정
- 탄소중립시나리오, 에기본, 신기본, 전기본 등 국가계획과 연계

원별 시장 분리와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
- 기술차별 경매 시행, 원별 물량 합리적 배분

- 장기적으로 기술중립 경매 도입 가능성 검토

산업파급효과 등 정책목표 반영을 위한 경매 설계
- 다속성 평가 방식 도입

ex) 태양광 사례 : 탄소인증제/최저효율제
- 혁신기술 경매 도입 검토 : BIPV, 해상태양광, 부유식풍력 등 신기술 및 자국기업 경쟁력 확보 기술

소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활성화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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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030 NDC 감축목표

탄소중립기본법 상의 감축목표 (Unit : 백만톤)

출처 : 탄소중립기본법내용을기후솔루션이재구성

727.6

472.9

- 35%

2018 2030

기존 감축 목표의 기준연도 변경
(‘17년 ‘18년)

감축 수준의 법제화
(24.4% 최소 35%)

IPCC 권고 수준은 물론, 
글로벌 주요 국가의 감축 수준 대비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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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NDC 강화에따른전력부문의변화 (KAIST-기후솔루션)

NZ2050 2020 2030 2040 2050

Generation
(GJ) Ratio(%) Generation

(GJ) Ratio(%) Generation
(GJ) Ratio(%) Generation

(GJ) Ratio(%)

Oil 0.041 1.9% 0.022 0.8% 0.003 0.1% 0 0.0%

Gas 0.518 23.8% 0.759 26.2% 0.298 7.9% 0.057 1.3%

Gas CCS 0 0.0% 0.08 2.8% 0.41 10.9% 0.536 12.6%

CHP 0.053 2.4% 0.059 2.0% 0.039 1.0% 0.033 0.8%

Coal 0.791 36.3% 0.259 8.9% 0.003 0.1% 0 0.0%

Nuclear 0.594 27.2% 0.514 17.7% 0.39 10.3% 0.267 6.3%

Biomass 0.04 1.8% 0.042 1.4% 0.003 0.1% 0 0.0%

Biomass CCS 0 0.0% 0.041 1.4% 0.179 4.7% 0.294 6.9%

Hydro 0.017 0.8% 0.021 0.7% 0.026 0.7% 0.032 0.8%

Solar 0.091 4.2% 0.66 22.8% 1.536 40.7% 2.006 47.1%

Wind 0.034 1.6% 0.442 15.2% 0.889 23.5% 1.031 24.2%

Total Generation (GCAM) 2.18 100.0% 2.899 100.0% 3.778 100.0% 4.256 100.0%

 ‘30년 감축목표 35% 상향 시, 석탄발전은 발전비중 10% 미만으로 하락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37% 수준으로 증가해야 함 (기존 목표 20%)

출처 : 기후솔루션(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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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이행을위해필요한재생에너지규모

이창훈
(2019)

에너지전환포럼
이성호
(2020)

녹색에너지
전략연구소

(2021)

기후솔루션-KAIST
(2021)

태양광 305 GW 400 GW 367 GW 348 GW

풍력 152 GW 100 GW 132 GW 139 GW

합계 457 GW 500 GW 499 GW 487 GW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규모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할 경우, 약 457 ~ 500 GW 수준의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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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생에너지보급속도의현주소 (1)

재생에너지 보급 통계(누적, ‘20)

 현재 보급 속도는 기존 보급 목표 달성에 부족한 상황이며, 향후 NDC 강화 시나리오를
고려하면 태양광은 연간 10GW, 풍력은 연간 3~4GW 보급이 필요한 상황

3,615 
4,502 

5,835 

8,099 

11,768 

15,894 

853 1,035 1,143 1,303 1,494 1,736 

 '15  '16  '17  '18  '19 20

태양광 풍력

X 3.6

단위 : MW

36,500

17,700

3020 RE

출처 :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2021), 기후솔루션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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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생에너지보급속도의현주소 (2)

태양광/풍력 설치용량 현황

 특히, 최근 보급 통계에 따르면 1MW 이하 중소규모 태양광 보급 속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풍력발전은 거의 보급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

(Unit : MW)

신규 용량

출처 :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2021), 기후솔루션재구성

11,768 

2,130 
1,153 843 1,017 1,247 1,494 

162 11 69 25 -

2019 2020 1-2Q 2020 3Q 2020 4Q 2021 1Q 2021 2Q

태양광 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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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구조와연계된 RPS 제도현황

RPS 공급 의무가 판매사업자에게 부과되며, 
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와 PPA를

체결하고, 초과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

• 한국의 RPS 제도는단일판매사업자로구성되어있는전력산업구조로인해발전공기업에
부과되는특이한형태로구성

정부

기본 모델 한국 모델

판매사업자 소비자발전사업자

RPS의무

재생에너지 PPA 부과

정부

RPS구매

재생에너지 PPA 부과

발전공기업 소비자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부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발전공기업과
PPA를 맺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하며, 판매사업자는 구매 비용을 정산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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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구조와연계된 RPS 제도현황

• 풍력발전사업자의매출구조는 SMP(전력도매가격)과 REC로구성
• 한국의전력시장구조에따라, 풍력발전사업자와발전공기업과 20년에걸친 SMP+REC 
장기고정계약을체결하고공동으로 SPC에출자하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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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 불투명하고복잡한계약체결구조

• 발전공기업과재생에너지사업자가장기고정계약및 SPC 출자를완료하기위해서는
아래와같이총 3개의절차를거쳐야함

– 사업인허가이후최소 8개월에서최대 24개월까지심의기간소요
– 계약가격에대해정부가직접개입, 진행과정과절차, 근거가투명하게제시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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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2. REC 계약단가의불투명성과과도한개입

RPS 제도와 연계된 가격 정책의 문제점
163.6

147.8 147.1

LCOE
(2021)

LCOE
(2026)

KPX 제시단가
('21.05)

17.5

(Unit : 원/kWh)

KPX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내부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지역 조건이 상이한 풍력발전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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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3. 정산손실이발생하는구조적한계

• 계약단가와정산단가의불일치로인해풍력발전사업자는구조적으로손실을볼수밖에
없는구조가형성되고있음

발전공기업은 투자 사업에 대한 손실을 얻게 될 경우, 공기업 지위를 고려한 법적/정책적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손실을 SPC에 전가할 가능성 존재

169 159

계약단가
(발전공기업 ↔민간사업자)

정산단가
(한전 SPC)

10원/kWh손실발생

정산단가는 전력거래소가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의 가중평균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현재 태양광 발전단가가 풍력보다
낮은 상황을 감안할 때, 풍력발전
사업자는 정산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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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3. 정산손실이발생하는구조적한계

연도별 태양광/풍력 평균 계약 가격

 태양광 발전단가의 하락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점을 고려할 때, 단일 REC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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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Questions

발전공기업과 민간 발전사업자 간의 재생에너지 구매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현행 단일 REC 시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풍력발전의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과거 태양광/비태양광 별도 운영 경험 고려)

더 나아가, 현행 RPS 시장 구조는 풍력발전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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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of Document





RPS시장 분석1

□ 주요내용

○ 2016년 이후 REC공급량이 수요량을 웃돌면서 지속적으로 가격 하락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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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REC 발급량 ('21 상반기 기준)

□ 주요내용

○ RPS 에너지원별 이행실적에서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도 기준으로 6.7%에 불과.

○ 에너지원별 쏠림 극심.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태양광과 거의 6~7배 차이.

1314만REC

192만

53만

374만

635만

46만 16만

RPS시장 분석2



□ 주요내용

○ 주안점

- 가격하락과 에너지원별 가격경쟁만이 RPS제도의 근본 취지인가?

- 하락하는 REC 평균가격 또는 RPS 이행비용에 대한 정부정산기준가격은 풍력발전을

대표할 수 있는가?

○ 신재생에너지법의 근본 취지 :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다양한 에너지원 구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RPS시장 분석3



□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법 상 RPS제도의 목적 : REC가중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RPS시장 분석3



□ 주요내용

○ 지난 20여년간 풍력발전은 1.6GW 공급. 타원 대비 실적이 미미함

○ 국내 풍력발전시장은 아직 정상 궤도에 안착하지 못함.

국내 풍력시장 현황



□ 주요내용

○ 풍력발전단가는 10년(2009~2019)간약 70% 하락. 태양광과 함께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 부상

에너지원으로 부상

○ 유럽, 북미, 남미 등 많은 국가에서 발전단가(LCOE)가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됨

○ 시장이 성숙할 수록 전반적인 전력단가 하락에 기여, 연료수입비용도 줄일 수 있음

○ 국내 풍력발전시장은 아직 정상 궤도에 안착하지 못함.

풍력발전의 가격경쟁력



□ 주요내용

○ 풍력발전 포함한 재생에너지는 자연환경에 따른 공급 불확실성이 강한 사업, 반면 연료비가

들지 않는 게 사업성을 높여주는 이점. 초기 자본 조달을 위해 금융, 입지, 전력계통 등 불확실

성을 제거해야 함. 적어도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육성을 위한 RPS 제도가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건 문제 의식이 필요

○ 금융

- 해상풍력의 경우, 단지 연계거리와 내부 연계망에 따라 달라지는 REC 가중치에 대해

예측성을 제고해야 함(`20년 7월 해상풍력 발전방안에서 가중치 사전예고제 시행 내용 수록)

-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REC 계약가격 책정을 지양해야 함

- 공급의무자들이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제대로 된 REC정부정산기준가격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금융사들에게 풍력 프로젝트 전문성 부여를 위한 지원 필요

풍력발전 투자활성화 대안1



□ 주요내용

○ 입지

- 명확한 수용성 기준을 마련해 지역에서 횡행하는 각종 인허가 지연 원인을 줄여나가야 함.

- 지역과 주민이 요구 민원 비용 증가를 줄일 수 있어야 함.(ex 전문성 없는 지역시공업체 권유)

○ 전력계통

- 풍력발전 시장 성장에 맞춰 공용망이나 공동접속설비 등의 전력계통 보강이 이뤄져야 함.

- 명확한 전력계통비용 산출 및 비용 반영.

풍력발전 투자활성화 대안1



□ 주요내용

○ 비용평가문제 개선방안

- 비용평가를 통해 계약가능금액을 확정하기보다 계약 가능한 금액범위 기준을 확정하여

공급의무사-발전사업자 간 협상을 통해 가능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

- 전력거래소와 한국에너지공단 등 비용평가가 중복되는 2개 위원회 통합.

- 장기간 준비 기간이 필요한 풍력발전사업의 특성 고려, 매년 변동 책정되는 계약가격에 대해

일정 유지기간 부여(약 3~5년)

- 민간사업자의 위원회 참석 기회(계약금액 책정 소명기회 등) 부여.

- 협회 측에서도 회원사들과 협의해 주기적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현실성 있는 비용을

책정해 정부에 제시하거나 공표를 고려. 

○ 정산문제 개선방안 : 1안) 정부출자협의 가격으로 REC 비용정산(★)

2안) 원별 분리 REC 비용정산

3안) 경매입찰, FIT(Feed in Tariff), CFD(CfD : Contract for Difference)방식 등 전면 도입 고려.

풍력발전 투자활성화 대안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