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urrent Photovoltaic Research 10(4) 121-132 (2022) pISSN  2288-3274

DOI:https://doi.org/10.21218/CPR.2022.10.4.121 eISSN  2508-125X

�������	
����������������������

������� !"�
이혜리ㆍ우종률*

에너지환경정책기술학과, 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 고려대학교, 서울, 02841

Analyzing Public Preference for Community-Based Floating 

Photovoltaic Projects: A Discrete Choice Experiment Approach
Hye Lee Lee ․ JongRoul Woo*

Energy Environment Policy and Technology, Graduate School of Energy and Environment (KU-KIST Green School), 
Korea University, Seoul, 02841, Korea

Received November 28, 2022; Accepted December 7, 2022

ABSTRACT: The need for floating photovoltaic is being emphasized to expand renewable energy but low residents’ acceptance is a 

major obstacle to the deployment of floating photovoltaic. Using the discrete choice experiment, this study analyzed the preferences for 

community-based floating photovoltaic projects and proposed a method to increase the residents’ acceptance of floating photovoltaic 

projects. The estimates of the marginal willingness to accept (MWTA) of the distance, the coverage ratio, the landscape, the project 

owner (public institution), and the project owner (large company) are -0.69%p/km, 0.13%p/%p, -0.57%p, -2.95%p, -1.73%p,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result of simulation analysis, the residents’ acceptance is significantly higher when the project is operated by a public 

institution, with a choice probability of 58%, than when the project is operated by a private company, with a choice probability of 29%, 

12% for a large and small company, respectively.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expected returns, the results show that the 

closer the distance from the residence to the power plant, the higher the expected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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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ript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MWTA : marginal willingness to accept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21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

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상향안’
1)
과 2050

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목표로 하는 ‘2050 탄소중립시

나리오’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에 따르면 화력발전 축소의 대안으로 2050년에 재생에너지 발

전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

. 이렇듯 국내 온실감스 감

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다.

국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의 보

급 확대가 중요하다. 2017년 정부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2030년 총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63.8 GW 

중 태양광 발전은 36.5 GW로 57%의 비중을 차지한다
3)

. 실제로 

태양광 발전 보급 실적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

후 4년 연속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견인하였다. 하지만 2022년 1분기 태양광 발전 신규 보급이 4년 

만에 감소하였으며, 이와 같은 추세 지속 시 국가 재생에너지 확

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4)

. 

국내 태양광 발전의 경우 육상태양광 발전 위주로 보급이 진

행되고 있으나, 육상태양광 발전은 산림, 농지 파괴, 산사태 위험

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5)

,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부

지에 한계가 있어 육상태양광 발전만으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의 효율적

121



H. L. Lee and J.R. Woo / Current Photovoltaic Research 10(4) 121-132 (2022)122

Fig. 1. Floating photovoltaic Structure
13)

인 이용이 중요하여 유휴 수면을 활용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6)

.

우리나라의 경우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수면

의 대부분을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해당 수면의 면적을 파악하면 수상태양광 발전의 잠재량

을 추정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약 6 GW 규모 설치 가능하

며,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댐에 설치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잠재량은 더욱 커진다
7)

.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1년 환경부 탄

소중립 이행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댐내 수상태양광 발전

을 2.1 GW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8)

. 여기에 새만

금청에서 새만금 방조제 내측 공유수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2.1 

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고려하면
9)

 국내 수상태양

광 발전의 잠재량은 큰 편이다.

또한, 수상태양광 발전의 경우 육상태양광 발전과 비교하여 

발전 효율이 약 10% 정도 높아
10)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효과적인 발전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수상태양광 발전의 잠재량과 수상태양광 발전의 장점을 고려한

다면 우리나라 태양광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수상태양광 발전

의 보급 확대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수상태양광 발전의 장점 및 보급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질 오염, 수생태 교란, 중금속 용출, 경관 훼손 등 수

상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5)

. 현재 수상

태양광 발전의 보급 확대에 있어서 주요 이슈는 수질 및 수생태

계에 대한 영향 여부와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이다. 수질 및 수생

태계에 대한 영향 관련하여서는 수상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된 

수면에 대한 조사 등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1)

. 하지만 현재

까지 수상태양광 발전 관련 수용성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

으며, 수상태양광 발전 관련 연구의 경우 자연과학적･공학적 접

근의 연구가 대부분으로 사회과학적 접근의 연구는 미흡하다
12)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속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선호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산선택실험법(Discrete Choice Experiment 

Method)을 이용하여 일반 국민들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선호

도를 분석하여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속성에 대한 효용 및 한

계수용수익률, 상대적 중요도를 추정한다. 또한, 선택확률 시뮬

레이션 분석을 통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속성 수준 변화에 

따른 응답자들의 선호도 변화를 파악하여 수상태양광 발전 보

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수상태양광 발전 현황 

2.1 수상태양광 발전 개요

수상태양광 발전이란 저수지, 댐, 담수호 등의 수면에 설치되

는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Fig. 1과 같이 

태양광 모듈과 태양광 모듈을 수면 위에 띄우는 역할을 하는 부

력체, 모듈과 부력체를 연결하는 구조물, 그리고 이를 수면에 고

정하는 계류설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3)

.

2.2 국내 수상태양광 발전 보급 현황

수상태양광 발전은 육상태양광 발전과 비교하면 아직 보급 

초기 단계이다. 수상태양광 발전은 2007년부터 연구 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2009년에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였

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상

태양광 발전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고, 2011년 합천댐에 최초의 

상용 수상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었다
14)

. 2021년 기준 우리나

라 수상태양광 발전 누적 설치 용량은 약 200 MW이다
15)

. 2021

년 기준 국내 태양광 누적 설치 용량이 19 GW인 것을 고려하

면
16)

 육상태양광 발전 대비 수상태양광 발전의 설치 용량이 매

우 적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저수

지, 댐 등의 수자원을 주로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

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관리하는 저수지와 

담수호,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정부가 관리하는 공유

수면 등이 있다.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개인이나 기업 등

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부지 소유자와의 임차 또는 

매매 계약을 통해서 발전소 설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수

상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정부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수면을 

사용해야 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

업자가 수면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수상태양광 발전의 경우도 수용성 확보 문제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년 수

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

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899곳에 2022년까지 2.9 GW 규모의 수

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예정지 주민

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다음 해인 2019년, 수상태양광 발전 보급 

목표를 2022년까지 422 MW 규모로 대폭 축소하였다
17)

. 2021

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파괴 및 어업 피해 등의 반대 민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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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해당 사업을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추진하

면서 지역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

을 설득할 수 있었다
18)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란 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였을 때, 

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 산정 시 우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이

며
19)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

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사업

지 인근 20여개 마을의 총 1,400여명이 약 31억원을 투자하였으

며 20년 동안 일정 수익을 배분받게 된다
18)

. 환경부는 현재 추진 

중인 임하댐, 충주댐 등 다른 댐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또한 주

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8)

. 한

국농어촌공사 또한 대규모 공모･제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

.

3. 선행 연구 검토

3.1 개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로 아직 보급이 확대

되지 않아 국내외적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회적인 측면

을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으며
21)

,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용

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2)

.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선행 연구 검토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선호도 연

구 사례와 수상태양광 발전 연구 사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3.2 연구 사례

3.2.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선호도 연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선호도 연구 사례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속성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연구 사례를 위주로 검토하였다.

배정환 & 안지운(2008)은 이산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풍력

발전의 다속성 가치를 추정하였다. 풍력발전의 속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에너지 국산화, 대기오염저감, 생태계에 미치는 영

향, 경관에 미치는 영향, 부담금을 설정하였다. 추정 결과, 응답

자들은 풍력발전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에너지 국산화 효

과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속성으로 평가하여 연간 

1,068원~6,155원의 보상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2)

.

Ek, K. & Persson, L. (2014)은 이산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스웨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풍력발전사업의 속성에 대한 

선호도를 연구하였다. 풍력발전 속성을 경관 유형, 발전사업의 

소유권, 사업 계획 단계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 수익 이전 방식, 

추가적인 전기 요금으로 제시하였다. 추정 결과, 경관 유형의 경

우 해상에 설치되는 풍력발전은 선호도가 높고, 발전사업의 소

유권의 경우 사적 소유의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

역 주민의 참여의 경우 법률상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참여 수준

을 선호하며, 수익 이전 방식의 경우 지방 자치 단체로 이전되는 

경우보다 발전소 주변 자연 보호를 위한 수익 재분배를 더 선호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3)

.

van Putten, M. et al. (2014)은 이산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네덜란드 국민들을 대상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의 속성에 

대한 선호도를 연구하였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의 속성으

로 발전소 설치 위치, 발전소 크기, 사업 주도권, 의사 결정 참여, 

설치 비용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자들은 발전소 설치 위

치의 경우 육지에 비해 지붕과 해상에 설치되는 것을 더욱 선호

하며, 발전소 크기의 경우 중형 크기에 비해 소형 크기는 유의

미한 차이가 없으나 대형 크기는 덜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사업 주도권의 경우 회사보다 정부를 더욱 선호하며, 의사 

결정 참여의 경우 참여할 수 있음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24)

.

함애정 & 강승진(2018)은 이산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우리

나라 국민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

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속성으로 사업의 주도, 국민들

의 참여 방식과 이익 배분 방식, 사업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

결정 참여, 발전소의 위치를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자들은 

사업의 주도 속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다음으로 발전

소의 위치와 국민들의 참여 방식과 이익 배분 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업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는 상대적

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

. 

김경재(2019)는 조건부가치측정법과 이산선택실험법을 이

용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선호도를 

분석하였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속성으로 설치용량, 이

격거리, 설치위치, 사업 파트너, 녹색전력공급 지원금을 설정하

고 속성 변화에 따른 응답자들의 수용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추

정 결과, 태양광 발전의 경우 설치용량이 클수록, 이격거리가 가

까울수록 수용의사액이 크며, 설치위치는 건물 옥상 및 벽면에 

비해 평평한 땅과 산지에 설치되는 경우 수용의사액이 큰 것으

로 확인되었다. 사업파트너 속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풍력 발전의 경우 설치용량이 클수록, 이격거리가 가까

울수록 수용의사액이 크며, 사업파트너는 민간이 추진하는 경

우가 공공이 추진하는 경우에 비해 수용의사액이 큰 것으로 확

인되었다
26)

.

3.2.2 수상태양광 발전 연구

수상태양광 발전 관련 연구의 경우 수상태양광 발전의 효율, 

설계 구조, 수질 및 환경 영향 등을 연구한 공학적 접근의 연구와 

수상태양광 발전 관련 제도 및 수용성을 연구한 사회과학적 접

근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최영관(2014)은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소과 함안군 육상태

양광 발전소의 발전량을 비교하여 수상태양광 발전이 육상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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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발전에 비해 약 10% 이상 발전 효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수상태양광 발전 모듈과 육상태양광 발전 모듈의 온도

를 비교하였을 때, 수상태양광 발전 모듈의 온도가 더 낮다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수면의 냉각 효과로 인한 낮은 모듈의 

온도가 수상태양광 발전의 발전 효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27)

.

노태호 & 단호정(2015)은 수상태양광 발전의 보급 확대를 위

해 안전성,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한국형 수상태양광 발전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성 제

고를 위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안정성 제고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제도적 측면에서의 접근방법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28)

. 

김학준 외(2019)는 충주댐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수

상태양광 발전소가 충주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발전소가 설치된 전과 후,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영향권 수역

과 비영향권 수역을 비교한 결과 수상태양광 발전소가 충주댐 

수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9)

.  

Goswami, A. et al. (2019)은 수상태양광 발전의 장점으로 육

상태양광 발전 대비 높은 발전 효율, 유휴 수면 활용, 물의 증발 

방지 효과를 통한 물의 보존 등을 언급하며, 기술경제적 분석 결

과, 수상태양광 발전이 육상태양광 발전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임을 주장하였다
30)

.

안채민 외(2021)는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이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결과, 수

상태양광 발전의 주요 환경적 쟁점인 기자재 유해물질 용출, 수

질변화 및 수생태계 변화 등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환경에 미

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1)

.

이유현 & 김경민(2021)은 수상태양광 발전은 국민 인식수준

이 낮고 다른 재생에너지원과 비교하여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

에 더욱 많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전문가 설

문조사를 통해 수상태양광 발전 정책의 기술적 발전 수준과 제

도적 발전 수준 및 수상태양광 발전의 정책의제 설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육상태양광 발전 대비 수상태양광 발전

의 제도적 발전수준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수

상태양광 발전 관련 주요 정책의제 후보과제는 1순위 환경성에 

대한 대안책 마련, 2순위 주민갈등의 문제와 규제개선의 문제, 3

순위 홍보 강화, 이익공유 방안, 사후 모니터링 및 비용 문제, 4순

위 기술표준 과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2)

.

안승혁 외(2021)는 수상태양광 발전 관련 연구는 공학적 접

근 방식을 주로 취함으로써 수상태양광 발전 관련 제도 연구는 

미흡함을 지적하며 수상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에 중요한 지원

제도와 이익공유 방식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 수상태

양광 발전 관련 제도적 지원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높은 REC 가중치 제도가 있으며, 이익공유 방식은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시 채권 방식으로 주민 참여

를 지원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21)

.

안승혁 외(2022)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이용하여 수상태

양광 발전사업의 주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였다. 군산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할수록 수용성이 높았으며, 환경적･안전 측면에서 부정

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

과에 따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의 이익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고 수상태양광 발전의 경제성･환경성･안전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2)

.

3.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선행 연구 검토 결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선호도 연구는 주

로 태양광, 풍력 발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2-26)

, 수상태

양광 발전만을 한정하여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선호도를 연구

한 사례는 전무하다. 또한, 수상태양광 발전 관련 연구는 수상태

양광 발전사업의 기술적･환경적 측면에서 공학적 접근의 연구

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용성 관련해

서는 수상태양광 발전 관련 제도 연구,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었으나
12, 21, 27-32)

,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속성에 주목하여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선호도를 연구한 사

례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이산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에 대한 선호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연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선호도 연구 측면에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선호

도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으며, 수상태양광  

발전 관련 연구 측면에서는 수상태양광 발전에 대한 기술적 접

근이 아닌 수용성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며, 특히 주민참여형 수

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선호도를 연구했다는 점과 수용성을 

선호도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큰 차

별성을 갖는다. 

4. 연구 방법론

4.1 개요

본 연구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선호를 분석하기 위

하여 이산선택실험법을 사용하였다. 이산선택실험법은 진술선

호법(Stated Preference Method) 중 하나로 가상의 대안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진술선호법이란 응답자

에게 가상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어떠한 가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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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ttributes and Attribute levels 

Attributes Description and Attribute levels

Distance

Shortest distance from the residence to the floating 

photovoltaic power plant

1) 1 km 2) 3 km 3) 5 km

Coverage

ratio

The ratio of the installed area of the floating photovoltaic 

power plant to the full water area of the reservoir

1) 5% 2) 10% 3) 20% 

Landscape

Exterior design of the floating photovoltaic power plant 

(Refer to Fig. 2 and Fig. 3)

1) Type 1

Fig. 2. Type 1 

Example
37)

2) Type 2

Fig. 3. Type 2 

Example
38)

Project

owner

Project owner who operates the floating photovoltaic 

projects

1) Public 

institution

2) Small 

company

3) Large 

company

Yield

Interest return on investment in bonds in community- 

based floating photovoltaic projects (pre-tax)

1) 7% 2) 10% 3) 12%

Fig. 4. Choice question Example

선택을 할 것인지 질문하고 이에 대해 대답한 선호, 즉 진술선호

를 이용하여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33)

. 이산선택실험법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로 구성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가치를 분석할 

수 있다
34)

. 또한, 이산선택실험법은 응답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

치는 여러 속성들에 대한 한계지불의사액과 부분 가치를 도출 

할 수 있으며
35)

,  응답자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한 가지 대안을 

선택할 때 각 속성에 대해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도와 속성들간

의 상충관계 또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6)

. 본 연구는 이

러한 이산선택실험법을 사용하여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속성

별 가치를 측정함으로써 국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일

반 국민들의 선호에 대해 연구하였다.

4.2 선택실험 설계

본 연구는 응답자들에게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안을 선

택하게 하는 이산선택실험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대안을 선택하기 전 응답자들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으

로 추진되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가상의 상황에 

대해 먼저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응답자의 거주지 근

처에 저수지가 있으며, 두 번째, 응답자의 거주지 근처에 수상태

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것을 가정하였다. 세 번째, 수

상태양광 발전소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추진되어 응답자는 채권

투자 참여 방식으로 발전소에 투자하여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

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선택실험 설문을 구성하기 위해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의 속성과 속성의 수준을 정하였다. 선택실험을 적절히 설

계하기 위해서 대상이 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속성과 속성의 수준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35)

.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속성과 속성 수준은 제 2장에서 설명한 

수상태양광 발전 개요 및 현황과 제 3장에서 설명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설정하였다. 각 속성에 대한 설명과 속성 수준은 

Table 1과 같다.

다섯 가지 속성을 바탕으로 직교 배열법(Orthogonal Design)

을 이용하여 18개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유형을 선별하고 이

를 6개의 세트로 구성하고, 각 세트에 포함된 3개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유형에 대해 가장 선호하는 유형 1개를 응답하게 하였

다. 선택 질문 예시는 Fig. 4와 같다.

자료 수집을 위해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2022년 9월 5

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

다. 전국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

령별, 지역별 인구통계에 비례한 층화표본추출 방법을 통해 총 

400명의 표본을 구성하였다.

4.3 이산 선택 모형

4.3.1 혼합 로짓 모형

본 연구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각 속성이 응답자의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이산선택실험법을 이용해 응답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였

다. 확률 효용 이론(Random Utility Theory)에 따르면 응답자 

이 선택 상황 에서 대안 를 선택할 때 얻을 수 있는 효용 는 

아래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9)

.

       (1)

응답자의 효용 는 대안의 속성에 의해 결정되는 와 

확률적으로 랜덤하게 결정되는 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확률 효용 이론에서 응답자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대

안을 선택하므로, 응답자 이 선택 상황 에서 대안 를 선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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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는 아래 식 (2)와 같다.


Pr


∀≠

Pr   ∀≠

Pr    ∀≠）
 (2)

이 Type I 극단값 분포(type I extreme value distribution; 

Gumbel distribution)를 따르거나
40)

, 혹은 IIA (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조건을 만족할 때
41)

, 응답자의 대안 선택

확률 는 아래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p

exp
  (3)

이때 식 (3)의 를 모델링 하는 방법에 따라 분석 모형이 달

라지며, 본 연구와 같이 대안의 속성이 응답자의 효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모형은 조건부 로짓 

모형(Conditional Logit Model)이다
42)

. 조건부 로짓 모형에서 

는 아래 식 (4)와 같이 대안의 속성 에 대한 선형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계수 벡터 는 대안의 각 속성이 응답자의 효

용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나타낸다.

  ′

 (4)

다만 조건부 로짓 모형은 모든 응답자  에서, 대

안별 속성 차이가 동일한 계수 벡터 를 통해 응답자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각 응답자 간 선호 양상의 이질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에 반해 혼합 로짓 모형(Mixed Logit 

Model)은 하나의 고정된 계수 벡터 를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수 벡터 가 어떤 공통의 확률 분포에서 생성된 확률변수로 

보는 모형이다
39)

. 이때 가 생성되는 확률 분포를 혼합 확률 분

포(mixing distribution)라고 하며, 혼합 확률 분포 에 대한 

응답자의 대안 선택확률 는 아래 식 (5)와 같이 모든 가능한 

  값에 대한 기댓값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exp

exp 



      (5)

혼합 확률 분포를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혼합 

로짓 모형이 있으며, 계수 벡터 가 
  과 같이 

각 응답자마다 개별 생성된 확률변수라고 가정할 시 응답자의 

효용의 는 아래 식 (6)과 같다.

  
′

     (6)

따라서 각 응답자별로 대안의 속성에 대한 효용 계수를 개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답자 간 선호 이질성이 존재한다고 판

단될 때 조건부 로짓 모형보다 혼합 로짓 모형이 더욱 적절한 분

석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선호 이질성

을 고려하여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속성이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혼합 로

짓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수상태양

광 발전사업의 속성 인자들을 반영한 효용 는 아래 식 (7)과 

같다.






 






 
(7)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응답자별 속성의 효용에 대한 영향도 

를 추정하기 위하여 계층적 베이지안 추정을 사용하였다. 베

이지안 추정 시 에 대한 사전분포로 평균 벡터 , 공분산 행렬 

의 다변수 정규 분포(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를 가

정하였으며, 선택실험에서 응답자 이 선택 상황 에서 대안 

를 선택하였는지 여부 는 에 대한 베르누이 시행으로 

가정하였다. 

4.3.2 한계수용의사액 추정

속성의 한계수용의사액(MWTA, Marginal Willingness to 

Accept)은 속성의 수준이 한 단위 변화할 때 응답자들이 요구하

는 보상 또는 인센티브의 수준을 나타낸다. 한계수용의사액은 

각 속성의 추정 계수를 가격 속성의 추정 계수로 나눈 값을 음의 

값으로 계산한 값이며, 아래 식 (8)과 같다.

  





 






      (8)

본 연구에서 가격 속성의 경우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참여 시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률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속

성 수준이 한 단위 변화할 때 응답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수준으

로 해석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한계수용수익률로 표

현한다. 한계수용수익률이 양의 추정값을 갖는 경우, 속성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응답자는 한계수용수익률만큼 수익률을 더 요

구할 용의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한계수용수익률이 

음의 추정값을 갖는 경우, 속성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응답자는 한

계수용수익률만큼 수익률을 덜 요구할 용의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3.3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 추정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는 속성의 부분 가치를 이용하여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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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stimation results of preferences for Community-Based floating photovoltaic projects

Attributes

Mean estimate 

of the parameter

(Standard deviation)

Mean of variance

(Standard 

deviation)

95% Credible Interval

MWTA

(Standard 

deviation)

Relative

importance

Distance
0.4310*

(0.0462)

0.2612

(0.0470)
0.3400 0.5187

-0.69%p/km

(8.00)
17.12%

Coverage ratio
-0.0641*

(0.0132)

0.0355

(0.0042)
-0.0906 -0.0381

0.13%p/%p

(3.16)
17.29%

Landscape
0.0678

(0.1600)

3.5652

(0.6863)
-0.2513 0.3867

-0.57%p

(27.95)
12.59%

Project

owner

Small company Baseline

Public institution
2.2100*

(0.1930)

5.9616

(0.9843)
1.8431 2.5860

-2.95%p

(46.18)
20.66%

Large company
1.0700*

(0.1720)

4.1869

(0.8369)
0.7277 1.4064

-1.73%p

(36.46)
14.73%

Yield
0.3040*

(0.0418)

0.2375

(0.0555)
0.2260 0.3909 - 17.60%

* significant at 1% level 

수 있다. 속성의 부분 가치란 속성의 평균적인 선호도를 뜻하며, 

혼합 로짓 모형을 통해 구한 각 속성의 추정 계수를 이용하여 구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속성의 추정 계수에 속성 수준

의 변동폭을 곱하여 구할 수 있으며, 속성 수준의 변동폭은 속성 

수준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이다.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는 

속성들의 부분가치의 합에서 해당 속성의 부분가치 비율을 구

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43)

.

5. 연구 결과 및 시사점

5.1 혼합 로짓 모형 추정 결과

혼합 로짓 모형 추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거리, 수면 점유

율, 사업주체(공공기관), 사업주체(대기업), 수익률 속성의 경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경관 속성의 경우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체(공공기관), 사업

주체(대기업), 수익률 속성의 경우 양의 추정 계수가 나왔으며 

수면 점유율 속성의 경우 음의 추정 계수가 나왔다. 이를 해석하

면 거주지에서 수상태양광 발전소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응답자

들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효용이 증가하며, 수상태양

광 발전소의 저수지 수면 점유율이 낮을수록 응답자들의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효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주체가 중소기업일 때보

다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일 때 응답자들의 수상태양광 발전사

업에 대한 효용이 증가하며,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높을수록 응답자들의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효용이 증가한다.

속성의 한계수용수익률 추정 결과, 첫 번째, 거리 속성의 한계

수용수익률은 -0.69%p/km로, 이는 응답자의 거주지로부터 수

상태양광 발전소까지의 거리가 1 km 멀어지는 경우 응답자

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0.69%p 덜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주지로부터 수상

태양광 발전소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해당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에 참여할 때 응답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낮고 거리가 가까

울수록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은 것이다. 두 번째, 수면 점유율 속

성의 한계수용수익률은 0.13%p/%p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상

태양광 발전소의 수면 점유율이 1%p 커지는 경우 응답자는 수

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0.13%p 

더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수면 

점유율이 높을수록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때 응답자들

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고 수면 점유율이 낮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률이 낮은 것이다. 세 번째, 경관 속성의  한계수용수익률은 

-0.57%p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상태양광 발전소가 유형1로 설

치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유형2로 설치되는 경우 응답자는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0.57%p 덜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네 번째, 사업주체 속성의 경우 

공공기관은 한계수용수익률 -2.95%p로 나타났으며, 대기업은 

-1.73%p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경우와 대기업

이 추진하는 경우는 각각 응답자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

여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2.95%p, 1.73%p 덜 요구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주체가 중소

기업인 경우 해당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때 응답자들

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고, 중소기업 대비 공공기관 또는 대기

업일 때 요구하는 수익률이 낮은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시 수용성 제고 방

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수

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기 위해 발전소의 수면 

점유율을 높이는 경우, 수용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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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당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수준을 높이

는 방법으로 수용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속성의 한계수용수익률에 대한 표준 편차 분석 

시 사업주체 속성의 한계수용수익률의 표준편차가 거리, 수면 

점유율 속성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응답자들

의 사업주체 속성에 대한 선호이질성이 거리, 수면 점유율 속성

에 대한 선호이질성에 비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리, 수면 점

유율 속성에 대한 선호도는 사업주체 속성과 비교하였을 때 응

답자들끼리 비슷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 추정 결과, 사업주체(공공기관), 수익

률, 수면 점유율, 거리, 사업주체(대기업), 경관 순서대로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들은 주민참

여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대안 선택 과정에서 수상태양광 발

전사업의 주체가 공공기관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며, 수

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률, 발전

소의 수면 점유율, 거주지로부터 발전소까지의 거리를 유사한 

정도의 중요도로 고려하며, 다음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가 대기업인지를 고려하며,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경관 유

형은 다른 속성에 비해 중요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대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사업 주체가 공공기관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아 응답자들은 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을 추진하고 운영하기를 원하며, 국가사업으로 수상태양광 발

전사업이 추진될 때 사업에 대한 거부감이 덜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5.2 선택확률 시뮬레이션 분석

혼합 로짓 모형으로 추정한 응답자의 속성별 효용 계수를 이

용하여 다양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나리오에 대한 응답자의 

선택확률을 계산하여 선택확률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 번째, 사업 주체별 응답자들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선택

확률을 추정하였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A, B, C가 주어졌을 

때 응답자가 각각의 사업을 선택할 확률을 구하였다. 발전사업 

A, B, C는 거리, 수면 점유율, 경관, 수익률 속성의 수준은 모두 

동일하며 발전사업 A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발

전사업 B는 대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발전사업 C는 중소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 가정하였다. 이때 선택확률은 

응답자 400명의 선택확률의 평균으로 구하였다. 발전사업 A를 

선택할 확률은 58%, 발전사업 B를 선택할 확률은 29%, 발전사

업 C를 선택할 확률은 1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전사업 A를 

선택할 확률이 50% 이상으로 사업주체 외 모든 속성이 같을 때 

사업주체에 따라 응답자들의 선택확률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시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거리에 따른 응답자들의 선택확률 분석을 시행하였

다. 응답자의 거주지로부터 발전소까지의 거리가 멀고(10km),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되지 않는 발전사업 D와 주민참여형 

사업(수익률 7%)으로 추진되는 발전사업 E, 두 가지 수상태양

광 발전사업 대안이 주어졌을 때 발전사업 E의 거리 속성이 변화

함에 따른 발전사업 E의 선택확률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는 응답자가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선택확률은 응답자가 해당 발전사업에 참여

할 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발전사업 D와 발전사업 E는 수면 점

유율, 경관, 사업주체 속성은 모두 같으며, 선택확률 분석 결과는 

Fig. 5와 같다.

Fig. 5. Analysis of the selection probability of Project E by distance

발전사업 E가 거주지로부터 0.1 km 거리에 수상태양광 발전

소를 설치하는 사업일 때 응답자가 참여할 확률은 29%이다. 거

리 속성은 양의 효용 계수를 갖기 때문에 거주지로부터 수상태

양광 발전소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응답자가 해당 발전사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서

도 거리가 멀어질수록 선택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거

리가 5.1 km일 때 응답자가 발전사업 E에 참여할 확률이 50%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응답자들이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하여 7%의 연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때, 응답자의 

거주지로부터 수상태양광 발전소까지의 거리가 5.1 km 이상이 

되면 해당 발전사업에 참여할 확률이 50%를 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세 번째, 수익률에 따른 응답자들의 선택확률 분석을 시행하

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거주지로부터 발전소까지의 거리가 

멀고(10 km),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되지 않는 발전사업 D

와 수상태양광 발전소가 응답자의 거주지 근처(1 km)에 위치하

며,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되는 발전사업 F, 두 가지 수상태

양광 발전사업 대안이 주어졌을 때 발전사업 F의 수익률 속성이 

변화함에 따른 발전사업 F의 선택확률 변화를 분석하였다. 발전

사업 D와 발전사업 F는 수면 점유율, 경관, 사업 주체 속성은 모

두 같으며, 선택확률 분석 결과는 Fig. 6과 같다.

발전사업 F가 연 수익률 1%의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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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nalysis of the selection probability of Project F by Yield

사업일 때 응답자가 참여할 확률은 15%이다. 수익률 속성은 양

의 효용 계수를 갖기 때문에 응답자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증가할수록 해당 발전사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서

도 수익률이 증가할수록 선택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익률이 12%일 때 응답자가 발전사업 E에 참여할 확률이 50%

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응답자의 거주지로부터 수

상태양광 발전소까지의 거리가 1 km일 때, 응답자들이 수상태

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12% 이상이 

되면 해당 발전사업에 참여할 확률이 50%를 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네 번째, 거리 속성 수준 차이에 따른 응답자들의 요구 수익률

을 분석하였다. 요구 수익률은 수면 점유율, 경관, 사업주체 속성

을 모두 동일하게 가정하고, 발전사업 G는 거리 1 km, 발전사업 

H는 3 km, 발전사업 I는 5 km로 가정하여 세 가지 발전사업이 모

두 다 같은 선택확률 33.3%를 갖는 수익률을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발전사업 G는 응답자의 거주지로부터 수상태양광 

발전소까지의 거리가 1 km로 가장 가깝기 때문에 다른 대안과 

같은 선택확률을 갖기 위해 가장 높은 11.6% 수준의 수익률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업 I는 응답자의 거주지로부

터 수상태양광 발전소까지의 거리가 5 km로 가장 멀기 때문에 

5.8% 수준의 요구 수익률로도 다른 대안과 같은 선택확률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업 H의 요구 수익률은 중간 수준인 

9.4%이다.

거리에 따라 응답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다른 것은 현재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제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현재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태양광의 경우 발전소가 설치된 곳

에서 1 km에 위치하는 읍면동 주민을 참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참여 주민별 거주지에서 발전소까지의 거리는 반영되지 

않고 참여 주민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발전소 

인근 거주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여 인근 주민들의 수용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현재 발전

소 최인접 주민에게 우선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발전사업의 규모가 100 

MW 미만일 경우 행정리 주민, 100 MW 이상일 경우 법정리 주

민을 최인접지역 주민으로 하여 투자 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수

익률을 우대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44)

.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주지로부터 발전소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참여 주

민이 요구하는 수익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최인접 주민에게 수

익률을 우대하는 해당 개정안은 적절한 개선 방안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자의 입장에서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시 참여

하는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수익은 사업의 비용으로 사업의 경

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참여 주민의 실제 거주지로

부터 발전소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주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수익률만큼 차등적으로 배분하여 사업의 수용성을 높이면서 사

업의 경제성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6.1 연구 결론

본 연구는 이산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국내 수상태양광 발

전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선호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

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시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해 검토

하였다. 선호도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거리, 사업주체(공공기

관), 사업주체(대기업), 수익률 속성에 대해서는 양의 효용을 갖

고, 수면 점유율 속성에 대해서는 음의 효용을 갖는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시 주민들

의 거주지로부터 발전소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발전소의 수면 

점유율이 낮을수록, 중소기업 대비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이 사

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민참여 수익률이 높을수록 사업의 수용

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속성의 한계수용수익률을 추정한 결과 거리 속성은 

-0.69%p/km, 수면 점유율 속성은 0.13%p/%, 경관 속성은 

-0.57%p, 사업주체(공공기관) 속성은 -2.95%p, 사업주체(대기

업) 속성은 -1.73%p로 응답자들이 해당 속성이 변화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였을 때 요구하는 수익률 수준을 확인하였다.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를 추정한 결과 사업주체(공공기관) 속

성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고 수익률, 수면 점유율, 거리 속성

은 비슷한 수준의 상대적 중요도를 가지며, 사업주체(대기업), 

경관 속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주체(공공기관) 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선택확률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는 사업주체, 거리, 수익률 속

성에 따른 응답자의 대안 선택확률 변화를 확인하였다. 사업주

체 속성을 제외한 모든 속성을 동일하게 가정한 후 사업주체 속

성이 다른 세 가지 대안(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을 제시하

였을 때 응답자들의 대안 선택확률은 각각 58%, 29% 12%로 응

답자들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높은 수용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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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거리에 따른 응답자들의 요구 수익률 차이를 분석하여 

발전소 최인접 주민에게 우선 혜택을 부여하는 주민참여형 재

생에너지 사업 관련 제도 개정안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측면에서 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주민들의 실제 거리를 고려하여 분배하는 수

익률을 다르게 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속성이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효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수상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설계하

는 재생에너지 정책 입안자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2 연구 한계점

본 연구의 주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 연구는 일

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선호도 분

석을 위한 선택실험을 진행하였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

는 경우 거주지 근처에 저수지가 없거나 거주지 근처에 수상태

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응답자들은 거주지 근처

에서 추진되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선호도를 응답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

택실험 시 응답자들에게 응답자의 거주지 근처에 저수지가 있

으며, 해당 저수지에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

되어 채권 형식으로 참여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응답할 것을 요

청하였으나, 실제 거주지 근처에 저수지가 있거나 수상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응답의 정확도가 낮

을 수 있다. 후속 연구 수행 시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수지, 담수호 등 수상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될 수 있는 

수자원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거주

지 근처에 수상태양광 발전소가 있거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택실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특정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택실

험을 진행한 후속 연구 결과를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일반 국

민들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선호도와 수상태양광 발전

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선호도와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선택실험 설계 단계에서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의 속성 수준 설정 시 국내에서 실제 추진 중이거나 운영 중

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다양한 사례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국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례가 많지 

않아 실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다양한 속성 수준을 반영하

지 못하였고, 기존 문헌 연구 또는 수상태양광 발전 관련 제도 등

을 주로 참고하여 속성 수준을 설정하였다. 후속 연구 진행 시 국

내 수상태양광 발전의 보급이 확대되어 실제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의 다양한 속성 수준을 반영할 수 있다면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상태양광 발전의 보

급 확대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가 수상태양광 발전의 보급 확대

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더 나아가 수상태양광 발전의 보급 

확대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되는 선

순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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