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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power supply situation has deteriorated and the plan has issued to utilize of emergency

generators for securing standby power. If a part of Emergency Generators was utilized by peak

shaving, it can be avoiding over-investment in supply power facility.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management of Emergency Generator and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So, we verify demand

response resource possibility of Emergency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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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 6차 력수 기본계획에 의하면 국내 력소비

량과최 력은매년꾸 히증가하는추세이며연

도별 하계 동계 최 수요 역시 지속 으로 증가

하는 추세이다[1]. 증가하는 력 수요에 비하기

하여 력공 설비를 증가시켜야 하나 이에 한

막 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특히 하계 동계

피크를 비하여 력 공 시설을투자한다면평상

시 력 사용에 있어 과잉 투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력 피크 시 피크 력을 이기 한 다양한 방안

이 제시되고 있으며특히비상발 기를활용하는방

안이 두되고 있다. 한국 기안 공사의 통계에 의

하면 2013년 6월 기 국의비상발 기는 69,986

이며총용량은 2,091만kW로원자력발 소의약 20기

에해당되는용량을보유하고있다[2]. 따라서비상발

기자원의일부를 력피크시활용한다면 력공

설비의과잉투자를회피하고유휴자원을활용할

수있는방안이될수있다[3-5]. 따라서본논문에서

는국내비상발 기의 리실태를 검하고설비

황 활용실태를조사하 으며, 나아가 력피크시

비상발 기를활용하여수요자원화의방안으로도출

하고자 한다.

2. 비상발전기 실태조사

2.1 실태조사 대상 및 범위

비상발 기조사 상을선정하기 하여본논문에

서는 한국 기안 공사의 국 60여개 본부 지사

에서 리하고있는 69,986 의비상발 기 지역별,

건물용도별등으로구분하여일부선정하 으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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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을 통한 비상발 기 황 실태 조사를 수행하

으며 주요 설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Table 1. Survey list of Emergency Generator

구분 조사내용

일반사항
지역, 건물용도, 도시가스 공 여부,

피크컷 활용 여부

비상 발 기 황

총 용량, 사용 압, 엔진 종류, 발

기 수, 설치년도, 연료탱크 크기,

발 기 상태

비상부하 황 비상 펌 , 비상 등 부하용량

피크부하 황 동․하 기 피크 시 부하용량

피크컷 참여여부 피크컷 참여 의사 여부

2.2 실태조사 결과

한국 기안 공사에서 리하고 있는 고객의 비상

발 기를 설문조사한 결과 총 1025개의 설문지가 취

합되었으며, 이 설문지 응답 자료가 미비한 158개

를제외한총 867개, 총용량 343MW를토 도본논

문의 설문조사 자료로 활용하 다.

2.2.1 지역별 현황  및 결과

설문조사에참여한고객의지역별조사결과는아래

그림 1과 같다.

Fig. 1. Regional survey Result of Emergency
Generator

지역별로는 서울 10%(85개), 경기 19%(165개), 인

천 4%(35개), 부산 3%(24개), 울산․경남 10%(90개),

구․경북 12%(103개), 주․ 라 18%(155개),

․충청 16%(136개), 강원․제주 8%(74개)로 조사

되었다.

2.2.2 건물용도별 현황  및 결과

설문조사참여고객의건물용도별비상발 기조사

결과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Fig. 2. Building type survey result of Emergency
Generator

건물용도별로는 아 트 23.3%(202개소), 주상복합

1.6%(14개소), 오피스텔 1.4%(12개소), 상가 8.2%(71

개소), 사무실 6.1%(53개소), 병원 6.6%(57개소), 공장

3.6%(31개소), 아 트형공장 0.7%(6개소), 호텔

1.3%(11개소), 공서 22.3%(193개소), 기타

25.0%(217개소)로 나타났다

2.2.3 도시가스 공급 현황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비상발 기의 경우 부분 디젤 연

료에의한가동으로인해매연등의환경문제를야기

시킬수있으므로향후혼소(디젤+가스) 발 을통한

매연 감 연료비에 한경제성을확보하고자각

지역별 건물용도별 도시가스 공 황을 조사하

다.

조사된설문조사에서지역별도시가스공 황을

조사한 결과 아래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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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gional natural gas supply result

지역별 도시가스 공 황을 살펴보면 주로 수도

권인 서울 91.8%, 경기 60.0%, 인천 82.9%의 도시가

스 공 률이높게나타났으며, 6 역시 한 지방

에비하여높은도시가스공 률을보이는것으로나

타났다.

Fig. 4. Building type survey result of natural gas
supply

건물용도별도시가스공 황을살펴보면아 트

74.3%, 주상복합 64.3%, 오피스텔 91.7%, 상가 80.3%,

사무실 71.7%, 병원 73.7%와 같이주거 인구의이

동이 많은 건물에서의 도시가스 공 률은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공장 38.7%, 공서 45.1% 등

은 도시가스 공 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4 피크컷 활용 현황  및 결과

재비상발 기가설치되어있는고객을 상으로

계통과연계되어피크컷용도도비상발 기를활용하

고 있는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래 그림 5와 같다.

설문조사 결과 피크컷으로 활용한다는 응답이

4%(36개소), 피크컷으로 미활용한다는 응답이

96%(831개소)로나와 부분의비상발 기가피크컷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Survey result of utilization peak shaving

2.2.5 비상발전기 절체 치 현황  및 결과

비상발 기와한 간 체장치를 조사한 결과아

래 그림 6과 같다.

Fig. 6. Survey result of switching device

비상발 기의 체장치 황을살펴보면 부분의

비상발 기는 ATS 92.5%(80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

며, 일부 CTTS 0.2%(2개소), 기타 차단기 0.6%(5개

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6 비상발전기 리 현황  및 결과

조사된 비상발 기 리 상태 결과 아래 그림 6과

같다.

비상발 기 상태를 살펴보면 고장으로 인한 사

용불가 0.2%(2개소), 경미한 고장 0.7%(6개소), 보

통 44.3%(384개소), 리상태 좋음 53.9%(467개

소), 피크컷 등 극 활용 가능 0.9%(8개소)로 나타

나 부분의 비상발 기 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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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sult of emergency generator
management status

3. 비상발전기 수요 자원화 방안

비상발 기는 화재나 사고 시 정 이 발생할 경우

건물의 비상부하에 력을 공 하는 것을 목 으로

스 링클러등의펌 설비에 한높은 기기동

류에동작할수있도록설계되어있다. 따라서평상시

비상 부하의 크기보다 비상발 기의 용량이 크게 설

치되어있다. 본논문에서는아래표 2와같이설문조

사를통해용량별비상발 기가비상부하를분담하고

있는비율을기 으로비상발 기의용량을조사하

다.

Table 2. Result of sharing emergency load by
Capacity of Emergency generator

비상부하

분담률

(%)

용량(kW)

～30 30～50 50～80 80～100 합계

100kW미만 1,356 1,308 2,437 595.5 5,696.5

100～150kW 5,184 8,241 6,956 3,270 23,651

150～300kW 25,632 20,450 13,587 8,005 67,674

300～500kW 22,121 18,080 11,708 7,274 59,183

500～1000kW 12,231 19,202 10,926 5,344 47,703

1000～2000kW 7,665 12,328 12,641 1,000 33,634

2000kW이상 25,680 20,250 24,500 35,300 105,730

합계(kW) 99,869 99,859 82,755 60,788.5 343,271.5

용량별비상발 기의비상부하분담률조사결과

체 용량 343MW 비상부하 분담률이 50% 미만인

용량이약 199MW로나타나약 58.2%를차지하고있

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비상발 기가 담당하고있

는 소방 비상 부하의 크기가 체 발 기 용량의

반정도로 비상 부하에 력을 공 하더라도 일부

용량을수요자원으로활용할수있는것으로조사되

었다. 한 500kW비상발 기를기 으로조사 수

설비 용량을 조사한 결과 표 3과 같다.

Table 3. Research units and Emergency
Generators capacity

구분 개소 설비용량(kW)

500kW미만 750(86.5%) 156,204.5(45.5%)

500～1000kW 73(8.4%) 47,703(13.9%)

1000kW이상 44(5.1%) 139,364(40.6%)

합계 867(100%) 343,271.5(100%)

표 3의결과 500kW미만의비상발 기의경우 체

조사 수의 부분인 86.5%를차지하고있으나설비

용량은 반 수 인 45.5%로 수요자원으로 활용하기

하여 많은 수의 비상발 기가 가동이 필요한 반면

에 500kW이상의비상발 기의경우 은 수의가

동으로 수요자원으로 활용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연구는국내비상발 기실태조사를통하여비상

발 기의가동실태 황을조사하고 력피크시

비상발 기의수요자원으로서활용가능성을조사하

다.

설문조사를통하여 1025개의설문지를취합하 으

며 이 응답자료가 미비한 168개를 제외한 867개를

조사하 다. 조사 결과 재 부분의 비상발 기의

경우 피크컷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과의 체장치는 부분ATS로 체되는것으로

나타났다. ATS의경우 체시정 이수반되기때문

에 향후 비상발 기를 피크컷 용도로 활용하기 해

서는 무정 자동 체장치(CTTS)와 같은 설비가 구

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지역별도시가스

공 조사결과수도권 도시지역에서높은공

률을보 으며주거 인구의이동이많은아 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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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무실 등에서 높은 도시가스공 률로 조사되었

다. 이는 향후 비상발 기 가동 시 연료비에 따른 경

제성을확보하고환경오염물질을 일수있는혼소

(디젤+가스) 발 시스템으로개조할수있는 조건으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비상발 기의수요자원화로활용방안

을 검토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비상발 기가 분

담하고 있는 비상부하 용량을 조사한 결과 비상부하

분담률이 50% 미만인 비상발 기 용량이 조사된

체 용량의 약 5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500kW이상의 용량발 기일경우 은 수

를가동하면서수요자원으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

기 된다.

본논문에서는국내비상발 기의일부조사한결과

이며 재 비상발 기가 상용발 기에 비 성능 차

이에 한검토와비상발 기활용에따른운 비용

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계통연계에따른계통안정화방안에 한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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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앙 학교 일반 학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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