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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구 연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1.15℃ 증가했다. 유엔 산하 기상학

전문기구인 세계기상기구는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2023)에서 2027년 이전에 세계 연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

전에 비해 1.5℃ 이상 높아질 확률이 66%에 달한다고 밝혔다[1]. 증

가하는 연평균 기온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총 에너지 소비량의 

40 %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를 절감해야한다[2].

건물에서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기술로 다양한 신재생에

너지에 대한 적용기술과 지역냉난방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술이 각

광받고 있다[3]. 지역냉난방 시스템은 다양한 미활용에너지와 신재

생에너지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단일 건물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단위에서 높은 효율로 활용할 수 있다[4]. 특히 최근 지역

냉난방시스템과 더불어 태양광·열시스템은 열네트워크 내에서 신

재생에너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기존 냉난방시스템에 비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에 유리하다[4, 5].

지역냉난방 시스템은 중앙에서 생산된 온수와 냉수를 활용하여 

지역단위 건물의 난방, 급탕과 냉방을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한

다. 기존 3세대 지역난방 시스템은 중앙 플랜트에서 발전소 및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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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에서 생산된 온열을 100℃ 이상의 스팀을 건물에 공급하여 냉방, 

난방 및 급탕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반면 4세대 지역냉난방(4th 

generation district heating and cooling, 4GDHC) 시스템은 기존 3

세대 지역난방 시스템과 달리 50~60℃의 중저온수와 10℃ 수준의 

냉수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3세대 지역난방에 비해 열네트워

크에서의 열손실이 낮아 시스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 지역난방 네트워크에서 활용되지 못한 신재생에너지 및 

폐열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6]. 

PVT 시스템은 태양광 전지 모듈과 태양열 집열기를 융합하여 태

양에너지로부터 전기와 열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스템을 말한

다. 생산된 전기를 직접 사용하거나, 모듈 후면에서 집열된 열을 공

기 혹은 액체와 같은 유체를 통해 축열탱크에 저장 후 필요시 사용하

기도 한다. 태양광·열 시스템은 태양광 모듈의 온도상승으로 인한 

발전효율 감소도 해결할 수 있다[7].

최근까지 태양광·열 시스템(Photovoltaic and thermal system, 

PVT)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Joo et al.(2023)에서

는 건물 내 과열 방지 기술을 적용한 액체식 PVT 모듈의 성능과 건

물 적용성을 평가했다[8]. Qureshi et al.(2023)에서는 태양광 모듈

의 후면의 온도를 제어하는 방법과 양면 모듈의 후면에서 열을 활용

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 중 어떤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할지 

분석하였다[9]. Swayze & Singh(2023)은 태양열 및 천연 가스 기반 

삼중 발전 시스템에 대한 효율성과 경제성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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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K E Y W O R D
Purpose :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arbon neutralisation, research into reducing the energy consumption 

of buildings is essential.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applicability of a photovoltaic and thermal system 
integrated with a district cooling and heating system for a net zero energy campus. Method : For this study, building 
electrical and thermal loads were estimated using Design-Builder software and the photovoltaic and thermal system 
was simulated using SAM software. The case study test campus was selected at G University and consisted of four 
buildings. This paper assumed that the four buildings are connected to district heating and cooling network and 
building roof and south facing walls were selected for PVT installation area. Result : In the study, it was analysed 
that the annual renewable energy share for heat pump operation of the buildings can be achieved by 51.9 % and the 
annual renewable energy share for the campus buildings can be achieved by 8.0 % by using PV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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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ao et al.(2023)에서는 도하, 테헤란, 앙카라 3개 도시를 대상

으로 PVT에 결합된 Kalina cycle과 organic Rankine cycle(ORC)

을 이용하여 효율과 경제성을 분석하였다[11]. Seddik et al.(2022)

은 모로코의 6개 기후 구역에 매개변수 성능이 최적화된 PVT 패널

에 대한 에너지 생산 성능을 분석하였다[12].

이러한 PVT 시스템과 지역냉난방 시스템의 적용성과 관련된 연

구도 최근 진행되어오고 있다. Pakere et al.(2018)은 지역난방 시스

템에 PVT 시스템이 적용되었을 때, 시장 전기 가격이 지역난방 시스

템의 열 요금보다 낮은 경우 초과 전력을 열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성

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13]. Behzadi & Arabkoohsar(2020)은 

지역냉난방 시스템에 통합된 PVT가 열과 전기의 잉여생산량을 그

리드에 공급해 건물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

석하였다[14]. Bordignon et al.(2022)은 한랭건조한 지역에서 지열 

히트펌프와 PVT의 적용에 따른 지역에 전력공급과 지열 히트펌프

의 COP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15].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지역냉난방 시스템과 PVT를 결합하였

을 때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성능 향상효과 및 건물에서의 적용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냉난방 시

스템을 기반으로 PVT 시스템의 적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절

감효과 및 자립율 향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 분석으로 

경기도 G대학 캠퍼스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건물

의 에너지 성능은 DesignBuilder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정량

적으로 분석하였으며, PVT에 대한 에너지 생산 성능을 분석하기 위

해 System Adviser Model(SA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을 진행하였다. 

2. 분석 개요

2.1. 태양광‧열시스템 기반 차세대 지역냉난방 시스템 개요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지역냉난방시스템과 PVT의 연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냉난방시스템를 통해 커뮤니티 내 건

물에서 필요하는 냉방, 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고, 이때 필요한 열은 

중앙의 히트펌프를 통해 생산하여 공급한다. 이때, 히트펌프에서 생

산된 냉수와 온수는 각 축열조에 저장한 후 공급하도록 구성되었다. 

각 건물에 위치한 PVT는 자체 버퍼 축열조와 연계하여, 연중 PVT

에서 생산된 온수를 버퍼축열조에 저장한다. 이를통해 히트펌프의 

온수 생산을 위한 에너지 소비량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2. 분석 개요

Fig. 2.는 연구에 수행된 분석 과정을 나타내었다. 첫 번째로 분석 

대상 건물(G 대학 4개 건물)을 선정하고, 건물의 난방, 급탕, 냉방 부

하를 상용 프로그램을 통해 산정하였다. 이후 PVT를 설정하고 프로

그램을 이용해 발전량과 집열량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데이터를 이

용해 중앙 히트펌프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을 분석하고, PVT에 대한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건물 부하를 계산하기 위해 DesignBuilder 프로그램으로 시뮬레

이션을 진행하였다. 히트펌프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은 히트 펌프 제

조사인 D사에서 제공한 제품에 대한 히트펌프의 성능계수( 

Coefficient of Performance, COP)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

하였다. 본 분석에서 사용된 COP 값은 난방 운전모드의 경우 2.4, 

냉방 운전모드의 경우 3.9로 분석을 진행하였다[4].

PVT에서의 전력 및 열에너지 생산량을 분석하기 위해 SAM 프로그

램을 이용하였다. SAM은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에

서 개발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시간별, 월별, 연간 태양열 발전량

과 태양열 집열량을 계산할 수 있다[9]. 본 SAM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PVT의 집열량과 발전량을 산정하기 위해, 선행연구[8]를 통해 분석된 

PVT의 실증 데이터를 통해 분석된 모델 파라메터를 활용하여 시뮬레이

션을 진행하였다. PVT의 발전량은 photovoltaic 모듈을 활용하였으며, 

집열량 분석을 위해 solar water heating 모듈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Fig. 2. Overall simulation process

Fig. 1. Schematic of district heating and cooling system integrated 
with PV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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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은 선행연구[16]에서 동적해석 프로그램인 TRNSYS와의 

비교검증을 통해 10% 이내의 오차범위로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검증된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다.

PVT의 적용성을 분석하기 위해, PVT의 설치 위치를 지붕과 벽면

에 설치할 경우 에너지 생산량을 분석하고 캠퍼스의 자립율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시스템 대비 에너지 절감효과를 분

석하기 위해 PVT와 동일한 면적에 기존 PV를 적용한 경우에 대해

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기존 PV는 PVT와 동일한 효율을 가

지는 태양광 모듈을 사용한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3. PVT 정보

Fig. 3.은 PVT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유리는 외부로부터 패널을 

보호해주고, EVA는 필름으로 구조들을 고정시켜주는 접착제 역할

을 한다. 태양전지는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전

기를 생산하는 부분이다. 백시트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로 흡

수판과 태양광 모듈사이 누설전류를 막기 위해 설치한다. 흡수판은 

구리로 구성된 판으로 태양으로부터의 복사열을 흡수하기 위해 짙

은 색의 코팅을 한다. 구리관은 내부에 글리콜과 물이 섞인 부동액이 

흘러, 흡수된 열을 축열조로 공급한다. 

Table 1.은 PVT 성능표이다. Voc는 출력에 아무 부하를 걸지 않

았을 때의 전압으로 64.4 V이다. I와 V는 각각 전류와 전압값으로 

6.0 A, 54.7 V이다. P는 태양광 발전용량을 나타내는 값으로 310.2 

W이고 PVT의 효율은 19.02%로 설정하였다. I-V Cureve는 태양

광 발전 효율을 나타내는 전류-전압 곡선이며, 인버터 효율은 98.2 

%로 설정하였다.

Table 2.는 건물 지붕에 설치한 PVT 설계 정보이다. 태양의 위치

에 따라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타입이고, 바닥과 PVT의 각도인 

Tilt는 지붕에 설치된 PVT는 20°, 벽면에 설치된 PVT는 90°로 설

정하였다. 방위각인 Azimuth는 180°이다. 지붕 설치 비율인 

GCR(Ground coverage ratio)은 0.3이다.

Fig. 4.는 PVT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모식도이다. 

모듈 세로 길이는 3.33m, 모듈 설치 간격은 11.1m이다. PVT 설치 

면적은 지붕 면적의 60%이며, 총 22,050개를 설치하였다.

Table 3.은 PVT 중 태양열 집열부에 해당하는 정보이며, 선행연구

[8]를 통해 실증 분석된 성능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단위 집열기 면적은 2m2이다. 식 (1)과 같이, 태양열 집열기의 효율

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최대효율과 열손실 계수에 대한 정보로 분석

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효율인   FRta계수가 0.5788, 

온도에 따른 열손실인 계수는 7.507W/m2℃로 설정하였다. 입

시각 수정계수 손실인 IAM은 0.2이다. 내부 순환 유체는 글리콜이

며, 모듈당 유량은 0.046kg/s이다. 또한 축열탱크는 200m3 규모로 

설계하였다. 출구 설정 온도는 55℃이고, 축열탱크 열손실을 산정하

기 위한 기계실 실내 설정 온도는 20℃로 설정하였다. 축열 탱크의 지

름과 높이 비율은 2로, 지름은 5.03m, 높이는 10.06m이다.

     

          (1)

Parameters Value

V (V) 64.4

I (A) 6.0

V (V) 54.7

P (W) 310.2

Efficiency of Module (%) 19.02

Table 1. Information of PVT system

Fig. 3. Schematic of PVT system

Location Roof South-facing wall

Type Fixed Fixed

Tilt(°) 20 90

Azimuth(°) 180 180

GCR(Ground 
coverage ratio) 0.3 0.3

Table 2. Design information of PVT in buildings

Parameters Value

Collector area (m2) 2

  0.5788

  (W/m2℃) 7.507 

IAM coefficient 0.2

Test fluid Glycol

Test flow (kg/s) 0.046

Solar tank volume (m3) 200

Outlet set temperature (℃) 55 

Mechanical room temperature (℃) 20

Table 3. Information of PVT in thermal collector part

Fig. 4. Schematic of PVT installation on the 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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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캠퍼스 에너지 자립율 산정

아래 식 (2)와 (3)은 캠퍼스 에너지 자립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

한 식이다. 식 (2)는 히트펌프의 전력소비량(PHP) 대비 PVT 발전량

(PPVT)과 집열량의 연간 열생산에너지 자립율(RZEB,HP)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식 (3)은 PHP와 플러그 전력소비량(Pplug), 조명 

전력소비량(Plighting)을 포함한 캠퍼스 건물 전체 전력소비량(Pcampus) 

대비 PVT 발전량과 집열량의 연간 에너지 자립율(RZEB)을 계산한 

결과이다. 

 


×        (2)

   


× 


×     (3)

3. 사례 분석

3.1. 대상 건물 분석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G대학 대상 건물 4개를 

선정하여 차세대 지역냉난방시스템과 PVT를 통한 에너지 절감 효

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대상 건물은 G대학의 제1기숙사, 제2기숙

사, 제3기숙사, 공학관이다. Fig. 5.는 G대학 4개 건물의 위성사진이

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남쪽 벽면으로 제일 상단에 한줄로 총 

704개의 PVT를 설치하였다. Fig. 6.은 실제 건물에 PVT가 설치된 

위치를 나타내는 나타낸 모식도이다. 지붕에 설치된 PVT 노란색으

로 표시된 부분에 설치하였고, 남쪽 벽면에 설치된 PVT는 붉은색으

로 표시된 부분에 설치하였다. Table 4.는 대상 건물 정보로 총 바닥 

면적, 지붕 면적 및 평균 벽체 열관류율 정보를 나타내었다.

3.2. 기후데이터 분석

기후데이터로 경기도 가천시의 TMY2(Typical Meteorological 

Year 2) 기상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TMY2 기상 데이터는 특정 지

역의 1년 이상의 기상 데이터를 연간 평균으로 계산한 데이터로 건

물 시뮬레이션이나 태양광 및 태양열 시스템을 설계할 때 사용된다. 

Fig. 7.은 경기도 가천시의 월평균 외기 온도와 월평균 수평면 일사

량 그래프이다. 월평균 일사량은 5월에 최고 195W/m2, 12월에 최

저 73W/m2이다. 국내는 여름철 장마 등으로 인해 4월에서 6월이 가

장 높은 일사량을 나타낸다. 연평균 기온은 12.4℃이다.

4. 결과

4.1. PVT 시스템 발전량과 집열량

본 연구에서는 PVT의 발전량 및 집열량에 대한 계절별 특성을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 계절별 시간단위 에너지 생산량을 합산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3월부터 5월을 봄, 6월부터 8월을 여름, 9월부

터 11월을 가을, 12월부터 2월을 겨울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

Fig. 5. Location of case study buildings(G campus)

Fig. 6. Simulation buildings and PVT installation site

Total 
floor 
area 
(m2)

Roof 
area 
(m2)

U-value 
(W/m2K)

PVT installation 
area (m2)

PVT capacity 
(kW)

Roof
South 
facing 
wall

Roof
South 
facing 
wall

Dormitory 1 9,072 1,814 0.35 5,443 254 1,925 90

Dormitory 2 16,231 3,246 0.35 9,739 289 3,444 102

Dormitory 3 15,993 3,199 0.35 9,596 252 3,393 89

Engineering 
Building 18,652 3,731 0.35 11,191 331 3,957 117

Table 4. Simulation building information

Fig. 7. Monthly average outdoor air temperature and global 
irradiance



박경은 ･ 최원종 ･ 홍주영 ･ 김민휘

ⓒ 2024.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all rights reserved. 75

다. Fig. 8.(a)는 지붕에만 PVT를 설치했을 경우 각 계절의 전력에 

대한 생산 패턴을 시간별로 나타낸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태양광 발

전량은 가을, 겨울에는 13시에, 봄, 여름에는 12시에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계절별 최대 태양광 발전량은 봄철 29.6MWh, 가을철 

25.9MWh, 여름철 25.0MWh, 겨울철 24.14MWh 순으로 많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Fig. 8.(b)는 남쪽 벽면에만 PVT를 설치했을 경우 각 계절의 전력

에 대한 생산 패턴을 시간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태양광 발전량은 

가을, 겨울에는 13시에, 봄, 여름에는 12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계절별 최대 태양광 발전량은 겨울철 5.2MWh, 가을철 

4.7MWh, 봄철 4.2MWh, 여름철 2.8MWh 순으로 분석되었다.

Fig. 8.(c)는 건물에 설치한 PVT를 모두 합했을 경우  각 계절의 

전력에 대한 생산 패턴을 시간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태양광 발전

량은 가을, 겨울에는 13시에, 봄, 여름에는 12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최대 태양광 발전량은 봄철 33.8MWh, 가을철 

30.6MWh, 여름철 27.8MWh,  겨울철 29.0MWh 순으로 많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Fig. 9.는 캠퍼스 내 설치된 PVT의 위치별 연간 시간단위 태양광 

Fig. 9. Yearly PVT power generation in time series

(a) PVT on the roof of the building

(b) PVT on the wall of the building

(c) PVT on the entire building
Fig. 8. Seasonal PVT power generation in time series

(a) PVT on the roof of the building

(b) PVT on the wall of the building

(c) PVT on the entire building
Fig. 10. Seasonal PVT thermal collection in time series



제로에너지캠퍼스 구현을 위한 태양광·열시스템 적용성 분석

76 KIEAE Journal, Vol. 24, No. 2, Apr. 2024

발전량 그래프이다. 지붕에만 PVT를 설치했을 경우 12시에 

104.2MWh로 가장 높은 발전량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

쪽 벽면에만 PVT를 설치했을 경우 12시에 16.5MWh를 발전하며, 

결과적으로 건물에 설치한 PVT를 모두 합했을 경우 12시에 

120.7MWh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a)는 지붕에만 PVT를 설치했을 경우 각 계절의 열 생산 

패턴을 시간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태양열 집열량은 겨울에는 12

시에, 봄에는 11시에, 여름에는 10시에, 가을에는 11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계절별 최고 집열량은 가을철 43.3MWh, 봄철 

40.9MWh, 여름철 40.6MWh, 겨울철 35.8MWh 순으로 나타났다.

Fig. 10.(b)는 남쪽 벽면에만 PVT를 설치했을 경우 각 계절의 열에 

대한 생산 패턴을 시간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태양열 집열량은 겨

울에는 13시에, 봄에는 12시에, 여름에는 11시에, 가을에는 12시에 

가장 많았다. 각 계절별 최고 집열량은 가을철 8.6MWh, 봄철 

7.5MWh, 겨울철 7.1MWh, 여름철 5.8MWh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10.(c)는 건물에 설치한 PVT를 모두 합쳤을 경우 각 계절의 

열에 대한 생산 패턴을 시간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결과적으로 태

양열 집열량은 겨울에는 12시에, 봄에는 11시에, 여름에는 10시에, 

가을에는 11시에 가장 많았다. 각 계절별 최고 집열량은 가을철 

50.5MWh, 봄철 46.8MWh, 여름철 45.4MWh, 겨울철 42.5MWh 

순으로 나타났다.

Fig. 11.은 연간 시간별 태양열 집열량이다. 지붕에만 PVT를 설치

했을 경우 11시에 131.7MWh로 최고치이다. 남쪽 벽면에만 PVT를 

설치했을 경우 12시에 26.6MWh로 최고치이다. 건물에 설치한 

PVT를 모두 합했을 경우 12시에 156.0MWh로 최고치이다.

Table 5.는 지붕에 설치된 PVT와 남쪽 벽면에 설치한 PVT의 면

적을 기반으로 SAM 프로그램을 통해 산정된 연간 태양광 발전량 

및 태양열 집열량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 지붕에 설치한 PVT

의 면적은 전체 PVT 설치 면적 대비 97%, 남쪽 벽면에 설치한 PVT 

면적은 3%로 나타났다. 반면, 태양광 발전량에 대해서 지붕에 설치

한 PVT는 전체 발전량의 87.4%이고, 남쪽 벽면에 설치한 PVT는 

12.6%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열 집열량에 대해서 지붕에 

설치한 PVT는 전체 집열량의 78.5%이고, 남쪽 벽면에 설치한 PVT

는 21.5%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연간 캠퍼스 에너지 자립율

Fig. 12.는 월별 캠퍼스의 열 및 전력 공급 밸런스를 나타낸 그래

프이다. Fig. 12.(a)는 캠퍼스의 월별 난방, 급탕 부하량과 PVT 시스

템의 집열량 비율을 나타내었다. 난방 및 급탕 부하량의 경우 최대값

이 1월의 139.1MWh이고, 최소값이 6월의 66.4MWh이다. 지붕에

만 PVT를 설치했을 경우 부하 대비 태양열 집열량의 최대값은 5월

의 74.0%이고, 최소값은 1월의 20.9 %이다. 남쪽 벽면에만 PVT를 

설치했을 경우 부하 대비 태양열 집열량의 최대값은 10월의 19.3%, 

최소값은 1월의 7.8%이다. 건물에 설치한 PVT를 모두 더한 경우 부

하 대비 태양열 집열량의 최대값은 5월의 91.2%, 최소값은 1월의 

28.6%까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붕과 벽면에 PVT를 적용

할 경우, 난방 부하가 적고 태양열 집열량이 많은 5월부터 10월까지

는 태양열 집열량이 난방 부하의 80% 이상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2.(b)는 열네트워크의 중앙 히트펌프에서 건물의 냉방, 난방 

및 급탕에 필요한 전력소비량 전체를 나타내고, PVT 발전량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히트펌프의 전력소비량은 최대값이 8월의 294.5MWh

이고, 최소값이 11월의 99.8MWh이다. 이는 여름철 많은 냉방부하로 

인해 히트펌프의 전력소비량이 증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Fig. 11. Yearly PVT thermal collection in time series

Roof 
PVT Wall PVT Total 

PVT

Installation area (m2) 35,969.1 1,126.2 37,095.3
(%) 97.0 3.0 100

Power generation 
(MWh/y) 783.8 112.6 896.5

(%) 87.4 12.6 100

Heat collection 
(MWh/y) 463.2 128.8 592.0

(%) 78.5 21.5 100

Table 5. Proportion of PVT installation and energy generation

(a) Thermal energy balance

(b) Electricity energy balance
Fig. 12. Monthly campus and renewable energy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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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히트펌프의 전력소비량을 PVT로 담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붕과 

벽면에 설치하였을 때, 지붕에만 PVT를 설치했을 경우 히트펌프 전력

소비량 대비 태양광 발전량의 최대값은 3월의 71.9%이고, 최소값은 7

월의 21.2%이다. 3월과 4월은 급탕부하를 제외하고 냉방 및 난방부하

요소는 작았기 때문에, 높은 자립율을 보일 수 있었으나, 여름철에는 

높은 냉방부하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발전량으로 자립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쪽 벽면에만 PVT를 설치했을 경우 히트펌

프 전력소비량 대비 태양광 발전량의 최대값은 3월의 10.8%, 최소값

은 7월의 2.0%이다. 건물에 설치한 PVT를 모두 합했을 경우 히트펌프 

전력소비량 대비 태양광 발전량의 최대값은 3월의 82.7%, 최소값은 7

월의 23.2%이다. 히트펌프의 전력소비량은 8월에 가장 높고 태양광 

발전량은 5월 달에 가장 많은 발전량을 보여, 계절간 부하와 발전량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3.은 캠퍼스 건물의 열에너지 공급 및 생산을 위한 연간 에

너지 밸런스를 나타내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된 캠퍼스 전체 

연간 냉방 부하는 3,702.1MWh이고, 난방 부하는 514.6MWh, 급

탕 부하는 1,947.2MWh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13.(a)은 PV만 

적용하였을 경우의 연간 에너지 밸런스이다. 지붕에 설치한 PV의 

태양광 발전량은 783.9MWh이고, 남쪽 벽면에 설치한 PV의 태양

광 발전량은 112.6MWh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붕과 남쪽 벽면에 

설치된 PV가 생산한 총 태양광 발전량은 896.5MWh로 히트펌프에 

사용된다. 히트펌프의 난방, 급탕 전력소비량은 2,461.8MWh이고 

냉방 전력소비량은 3,702.1MWh이다.

Fig. 13.(b)는 PVT를 적용하였을 경우의 연간 에너지 밸런스를 

나타내었다. 지붕에 설치한 PVT의 태양열 생산량은 460.9MWh이

고, 남쪽 벽면에 설치한 PVT의 태양열 생산량은 126.5MWh이다. 

지붕 및 벽면 PVT에서 생산된 태양열은 200m3규모의 축열탱크에 

각각 생산량의 15.8%와 8.2%인 72.7MWh, 10.4MWh의 열 손실

을 제외하고 건물의 급탕 및 난방에 각각 389.2MWh와 116.1MWh

의 온열이 공급된다. 태양광 발전량의 경우 Fig. 13.(a)와 마찬가지

로 지붕과 남쪽 벽면에 설치된 PVT가 생산한 총 태양광 발전량은 

896.5MWh로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은 건물의 지붕 및 벽면에 PV를 설치하는 경우와 PVT를 

설치하는 경우 연간 에너지 자립율을 분석하였다. 이때, 히트펌프의 

전력소비량(PHP) 대비 연간 에너지 자립율(RZEB,HP)과 플러그 전력

소비량(Pplug) 및 조명 전력소비량(Plighting)을 포함한 캠퍼스 전력소

비량(Pcampus) 대비 연간 에너지 자립율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지붕에만 PVT를 설치하는 경우, 연간 열생산에너지 자

립율은 44.0%이며, PVT에서의 열공급으로 히트펌프전력소비량이 

9.7% 감소하고, PV만 설치하는 방식 대비 열생산 에너지 자립율이 

4.3% 증가한다고 분석되었다. 이때, 캠퍼스 전체 자립율 측면에서

는 PVT를 이용했을 때 연간 에너지 자립율이 7.0%인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전력소비량이 1.7% 줄어들고, 에너지 자립율은 0.1%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쪽 벽면에만 PVT를 설치하는 경우, 연간 열생산에너지 자립율

은 5.9%로 나타났으며, 전력소비량이 2.7% 감소하고, 열생산 에너

지 자립율이 0.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지붕 및 벽면에 모두 PVT를 설치하는 경우, PVT의 

연간 열생산에너지 자립율은 51.9%이고, 열생산을 위한 히트펌프 

전력소비량이 12.4% 감소하여 열생산 에너지 자립율이 6.5% 증가

한다고 분석되었다. 지붕 위에만 PVT를 설치한 경우보다 열생산에

너지 자립율이 44.0%에서 51.9%로 7.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캠퍼스 에너지 전체의 에너지 자립율을 산정하면, PVT를 이용

했을 때 연간 에너지 자립율이 8.0%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캠퍼스 건물을 대상으로 PVT를 적용한 경우에 대

한 열에너지부하 절감율 및 전력 에너지 자립율 증대효과를 시뮬레

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 자립율 측면에서 지붕에

만 PVT를 설치하였을 경우 연간 열생산에너지 자립율은 44.0%, 연

간 에너지 자립율은 7.0%로 나타났다. 남쪽 벽면에만 PVT를 설치

PV PVT

Roof
South 
facing 
wall

Total Roof
South 
facing 
wall

Total

Pcampus (MWh) 11,415.9 11,223.8 11,363.2 11,171.1

PHP (MWh) 1,975.0 1,782.9 1,922.3 1,730.2

Pgen (MWh) 783.9 112.6 896.5 783.9 112.6 896.5

Qcollect (MWh) - 460.9 126.5 587.4

RZEB,HP (%) 39.7 5.7 45.4 44.0 5.9 51.9

RZEB (%) 6.9 1.0 7.9 7.0 1.0 8.0

Table 6. Renewable share of energy used in campus

(a) Annual energy balance of campus applied PV

(b) Annual energy balance of campus applied PVT
Fig. 13. Annual energy balance of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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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연간 열생산에너지 자립율은 5.9%로 분석되었으며, 지붕 

및 벽면에 모두 PVT를 설치한 경우 연간 열생산에너지 자립율은 

51.9%, 연간 에너지 자립율은 8.0%를 달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건물 전체의 에너지 자립율은 히트펌프의 열생산에너지 자립율

에 비해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PVT 시스템의 적용을 

통해 열공급에 대한 중요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건물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겨울철 히트펌프의 열원 온도를 더 높이기 위한 방안 등 히트펌프의 

COP를 높이는 방안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난방 및 급탕 부하량과 태양열 집열량의 경우 난방 수요 증가에 따

라 겨울철에는 부하량과 집열량이 차이가 나지만, 5월부터 10월에

는 집열량이 부하의 75% 이상을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히트펌프 전력소비량과 태양광 발전량의 경우에도 냉방 수요 증가

에 따라 여름철에는 전력소비량과 발전량이 차이가 나지만, 11월부

터 4월에는 발전량이 전력소비량의 45% 이상을 담당한다. 전력소

비량 대비 발전량이 난방 및 급탕 부하 대비 집열량 보다 낮은 점을 

보아 캠퍼스의 자립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PV를 유휴공간 혹은 

주변건물에 추가로 설치해 전기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적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차세대 지역냉난방시스템에 PVT

를 적용하였을 때 히트펌프의 전력소비량과 건물 전체 전력 소비량

이 감소하였고, 열생산에너지 자립율과 에너지 자립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차세대 지역냉난방시스템에 적용

된 PVT의 커뮤니티에서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차세대 지역냉난방시스

템에 PVT 적용에 따른 열네트워크에 대한 상세 분석과 시스템 전반

에 대한 에너지비용 절감효과 및 초기투자비용을 고려한 최적 용량 

산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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