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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conomic value of installing public Energy storage 

system (ESS) facilities using a logit regression analysis and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We focused 

mainly on the environmental benefits of ESS and analyzed how the users’ attitude toward environmental pro-

tection and knowledge of renewable energy affect their Willingness to pay (WTP) 

Methods: A single-bounded dichotomous choice (SBDC) survey was used to collect the data. We asked partic-

ipants whether they are willing to pay a randomly presented cost (KRW 100, 500, 1000, 1500, 2000, 2500, 

5000, 10000) along with their attitude to toward environmental protection, knowledge of renewable energy, 

and perceived cost of electric bill. 417 valid samples were collected and used for the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of the logit regression show that the initial bid, attitude toward environmental protection, 

knowledge of renewable energy, and perceived cost of electric bill significantly affect the user’s WTP of 

public ESS facilities. The CVM results show that users are willing to pay KRW 5,049.1/month to install ESS 

facilities.

Conclusion: : According to results, we conclude that the users agree with the need to install ESSs and that 

environmental benefits of ESSs are important factors for ESS adoption. Therefore, policy makers need to 

emphasize environmental aspects to install the ESS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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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에너지 저장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는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생산된 전기를 물리적 혹은 화

학적 방식을 이용해 배터리에 저장한 후, 전력 수요가 높을 때 공급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Weitzel and Glock, 

2018). 기존에는 전기 수요가 적을 때 생산된 전기가 낭비되고 수요 피크 시기에는 전력부하가 발생하던 문제점을 

ESS 도입으로 인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전력 공급 효율성 개선 외에도 전기료 절감, 미세

먼지 감축, 탄소배출량 절감 등의 장점으로 인해 계속해서 ESS 도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글로

벌 ESS 시장규모는 약 9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Kim et al., 2021).

국내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해 대처하고 미세먼지 절감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ESS 보급

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3020정책” 을 추진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증가 및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를 진행중이다(Sun et al., 2020). 산업통상자원부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전력 소비량이 매년 약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러한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ESS 기술 개발 및 민간 보급을 위한 정책 

추진 및 금전적 투자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민간 ESS의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또한 배터리 

보호 시스템 및 운영환경 미흡, ESS 보호체계 부재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였다(Kim et al., 2021).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3년간 총 29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잦은 화재사고로 인해 ESS 설치 수요가 크게 감소하

였다. 

따라서 정부는 ESS에 대한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전력 계통 제어 용이성 확보를 위해 민간 ESS 보조금 등을 

폐지하고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직접 발주하는 공공 ESS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공공 ESS가 도입될 경우, 기존 보호 

시스템 및 운영환경 미흡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에 맞춰 

ESS 설치를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공공 ESS의 효과성 및 가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환경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연결 

지은 연구는 미비하다. 

한편 국내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ESS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탄소배출량 절감 및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매우 큰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의 수용성 및 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된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적용하여 공공 ESS의 환경적 이점을 중심으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Eom et al., 2019).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내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태도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식이 ESS 지불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공공 ESS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석탄발전량 감축, 미세먼지 절감 등 ESS의 환경적 이점을 강조

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은 최근 들어 화재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ESS에 대

한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공 ESS의 도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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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ESS & 신재생 에너지

최근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발전법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석탄은 전세계 총 전력 생산량의 39%를 차

지하는 주요 에너지 원이다(Leonard et al., 2018). 석탄이 CO2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 오

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전력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다. 풍력,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의 문제 중 하나는 석탄, 원자력 발전과 달리 기본적으로 에너지 

생산 시간이 불규칙적이며 이에 따라 사전 계획 수립 및 일정한 전력 생산이 어렵다는 점이다(Hill and Chen, 2011; 

Larcher and Tarascon, 2015). 또한 대규모 생산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

에 분산되어 설치되어야 한다(Larcher and Tarascon, 2015). 따라서, 충방전을 통해 타지에서 생산된 신재생 에너

지의 발전량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연계용ESS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신재

생 에너지 보급 확대, 석탄 발전량 감축, 미세먼지 및 탄소배출량 감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Larcher and 

Tarascon, 2015) .

2.2. 환경에 대한 태도(Environmental attitude)

환경에 대한 태도는 ESS와 같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변수 중 

하나이다. 태도는 Ajzen (1991)이 제안한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에서 개인의 행동의

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많은 환경 관련 연구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요인으로써 사용되

어왔다(Liao et al., 2020; Trivedi et al., 2018). Liao et al. (2020)는 환경에 대한 태도 변수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소비자들이 에너지 절약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Trivedi et al. (2018)는 소비자들이 친환경 

구매를 하는 원인을 이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Jung and Shin (2020)은 새벽배송의 물류 서비스 품질이 고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친환경 태도 변수를 조절변수로써 활용하였다. ESS는 전력을 저장하였다

가 필요한 시점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써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의 일정하지 못한 생산능력

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석탄 발전량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 및 탄소배출량 감소가 기대되는 만큼 환경적 

요소가 큰 이점으로 작용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에 대한 태도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수준이 소비자의 ESS에 대한 지불의사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 한다.

2.3. 조건부가치평가법(CVM)

조건부가치평가법이란 가격 책정이 어려운 비시장재화에 대해 가상의 시장을 설정함으로써 잠재적 소비자가 어느 

정도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설문을 통해 추정하는 방법론이다. 이는 관광 

상품 개발 등의 공적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Kim and Kah, 2020), 항공기 기내안전 수요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등(Wang and Lee, 2021) 비시장재화의 가격 측정에 널리 사용되어왔다. 조건부가치평가법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환경 또는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가 변화되었을 때 소비자들의 수취용이액(Willingness to accept; 

WTA)나 지불의사액(WTP)에 역시 변화가 발생하며, 이를 통해 투자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론적 배경

으로 한다. 조건부 가치 평가법에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는 과정은 크게 가상시장의 설정, 조사 및 표본 설계, W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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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의 3가지 파트로 이루어진다. 조건부 가치평가법은 그 방식에 따라 경매법(bidding game), 개방형 질문법

(open-ended question), 지불카드법(payment card), 양분 선택형 질문법(dichotomous choice; DC) 등이 존재한

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양분 선택형 질문법은 Bishop and Heberlein (1979)에 의해 제안되

었으며, 응답자들에게 주어진 금액에 대한 지불의사를 단순히 예/아니오로 응답하게 함으로써 응답자의 선택 과정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응답자의 판단에 따른 오류나 설문 참여 거부 비율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질문의 단계에 따라 1회의 질문만을 통해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는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Sing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SBDC)와 2회의 질문을 통해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는 이중경계 양분선택

형(Doub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DBDC)로 나눌 수 있다(Kim and Kah, 2020; Bae and Lee, 2019; 

Wang and Lee, 2021). 연구자는 응답자의 대답을 바탕으로 각 표본 별 예로 대답한 비율을 통해 전체 모집단의 

WTP를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CVM을 활용하는 연구는 연구목적에 따라 SBDC/DBDC 중 더욱 적절한 추정방

법을 사용한다. DBDC의 경우 두 단계를 통해 지불의사액(WTP)를 추정하므로 통계적 효율성이 뛰어나지만 첫번째 

응답과 두번째 응답 간의 비일치성, 비일관성 및 신뢰성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단일 경계 

양분선택형(SDBC)를 사용하였으며 로짓(Logit) 모형을 통해 소비자의 지불의사금액(WTP)를 추정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론

3.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공공 ESS에 대한 지불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공공 ESS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SBDC설문을 설계하였다. 설문 문항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나이, 결혼 여부, 월 소득, 평균 월 

전기료)에 대한 문항, 현재 전기료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주관적 가격수준에 대한 문항, 환경보호에 대한 태도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식 수준에 관한 문항, 그리고 제시 금액에 대한 지불의사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환경

보호에 대한 태도 및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식수준에 대한 질문은 (1)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5)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전기료에 대한 주관적 가격에 대한 질문은 (1) 비싸다고 생

각한다 에서 (3) 저렴하다고 생각한다로 이루어져 있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ESS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 ESS 도입으로 인해 (1) 석탄 발전 감축, (2) 미세먼지 

감축, (3) 전력 계통 시스템 안정화, (4) 전기료 절감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와 배터리 결함 및 보호시스템 미흡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과 같은 배경 설명을 제공하였다. 최종적으로 ESS에 대한 이해수준을 물어본 뒤 이해했다고 한 경

우만 설문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 ESS의 기능, 장단점 등을 이해한 참가자만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WTP 문항의 제시금액의 경우, 사전조사를 통해 도출된 총 8 구간의 지불액(100원, 500원, 1000원, 1500

원, 2000원, 2500원, 5000원, 10000원)에 대해 설문 대상을 무작위로 배분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지불 수단은 

전기료에 공공 ESS 설치를 위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R studio와 Stata 

1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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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efinition and Scale

Dependent Variable (WTP)
Are you willing to pay an additional KRW X to your electric bill to install 

public ESS? (X is randomly assigned)

Initial Bid (BID) 100, 500, 1000, 1500, 2000, 2500, 5000, 10000 (KRW)

Gender (GEN) Male/Female

Age (AGE) 20s, 30s, 40s, 50s, Over 60

Marital Status (MAR) Married, Single

Monthly Income (INC)
Under 2 million, 200~400 million, 400~600 million, 600~800 million, 

Over 800 million (KRW)

Average Monthly Electric Bill (TAX) Average monthly electric bill (KRW) 

Perceived Cost of Electric Bill (PER) What is your opinion on the price of the electric bill? 

Attitude toward Environmental 

Protection (ATT)

How much do you agree with the statement:

“I believe people should make an effort to stop climate change and 

to protect the environment” 

Knowledge of Renewable Energy (GRE) What is your knowledge level on the topic of renewable energy?

Table 1. Measurement item

설문은 2021년 2월에 실시하여 총 417개의 유효 설문을 수집하였으며, 설문대상은 직접 전기료를 납부하는 일반 

소비자 중 공공 ESS의 이점 및 위험에 대해 사전설명을 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응답자는 WTP 추정을 

위한 SBDC 설문 문항 외에도 환경에 대한 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리커트 5점 척도 

기반의 설문 문항에 응답하였다. 이 외에도 전기료, 결혼 여부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도 첨부하

였다.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Category Frequency (N=417) Percentage (%)

Gender
Male 211 50.6

Female 206 49.4

Age

20-29 91 21.8

30-39 181 43.4

40-49 94 22.5

50-59 42 10.1

Over 60 9 2.2

Marital Status
Single 216 51.8

Married 201 48.2

Monthly Income 

(1,000,000 KRW)

Under 2 72 17.3

2-4 179 42.9

4-6 109 26.1

6-8 40 9.6

Over 8 17 4.1

Average Monthly Electric 

Bill (1,000 KRW)

Under 10 65 15.6

10-20 130 31.2

20-30 137 32.8

30-40 77 18.5

Over 40 8 1.9

Table 2. Demographics of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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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과

본 연구에서는 8구간의 제시 금액을 무작위로 417명의 응답자에게 배분하였으며, 금액에 따른 지불 찬성 여부는 

아래와 같다. 전반적으로 제시 금액이 높아질수록 지불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Initial Bid (KRW)
Response (frequency, %)

Yes No Total

100 39 (75.0%) 13 52

500 38 (74.5%) 13 51

1,000 35 (68.6%) 16 51

1,500 31 (59.6%) 21 52

2,000 24 (45.3%) 29 53

2,500 24 (44.4%) 30 54

5,000 16 (30.2%) 37 53

10,000 16 (31.4%) 35 51

Total
223 (53.5%) 194 417

417 (100%)

Table 3. Response at each bid amount

종속변수인 WTP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제시금액, 인구통계

학적 특성(성별, 나이, 결혼 여부, 월 소득, 평균 월 전기료), 전기료에 대한 주관적 평가, 환경보호에 대한 태도, 신재

생에너지에 대한 지식 수준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우선 로짓 모형의 Model χ², Log likelihood, Cox & Snell R², Nagelkerke R²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해당 모형이 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Long and Long, 1997). 

Model χ² 77.15

Log likelihood -249.46059

Cox & Snell R² 0.169

Nagelkerke R² 0.226

Table 4. Model fit analysis

분석을 진행한 결과, 독립변수 중 제시 금액, 전기료에 대한 주관적 평가(PER), 환경보호에 대한 태도(ATT), 신재

생에너지에 대한 지식 수준(GER)이 WTP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 금액의 추정계수는 1% 

유의수준에서 -0.022였으며 odds ratio는 0.979로써, 이는 제시 금액이 커질수록 WTP의 확률이 0.979배로 낮아짐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수요이론 및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CVM 연구에서의 결과와 일치한

다(Nicosia et al., 2014; Bae and Lee, 2019).

또한 전기료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경우, 추정계수가 1.083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o dds ratio는 

2.956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전기료가 저렴하다고 생각할수록 WTP의 확률이 2.956배 더 높아짐을 의미한다. 환

경보호에 대한 태도의 추정계수는 0.319로 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odds ratio는 1.37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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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환경보호에 대한 공감도가 높을수록 WTP의 확률 1.375배 높아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

한 지식 수준 역시 추정계수 0.322, odds ratio는 1.381로 유의수준 1%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

을수록 WTP의 확률이 1.381배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95% Conf. Interval Odds Ratio

Constant -3.233** 0.9587 -5.112 -1.354 0.039

BID -0.022** 0.0040 -0.294 -0.014 0.979

GEN -0.425 0.2358 -0.887 0.037 0.654

AGE 0.045 0.1218 -0.094 0.284 1.046

MAR -0.066 0.2593 -0.575 0.442 0.936

INC -0.011 0.0608 -0.131 0.108 0.989

TAX -0.008 0.0119 -0.032 0.015 0.992

PER 1.083** 0.2354 0.623 1.545 2.956

ATT 0.319* 0.1518 0.021 0.616 1.375

GRE 0.322* 0.1509 0.027 0.618 1.381

Table 5.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NOTE: *p<0.05, **p<0.01, ***p<0.001

따라서 위의 로짓 모형을 통해 구한 WTP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그들의 추정계수를 대입한 WTP 추

정식은 다음과 같다. 

WTP = -(-3.233+PER_mean*1.083+ATT_mean*0.319+GRE_mean*0.322)/(-0.022)

위의 식을 계산하면 소비자들은 공공 ESS 도입을 위해 월 평균 전기료에 \5,049.1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

는 것을 추정할 수 있으며, 각 변수의 신뢰구간 고려하여 추정된 WTP의 95% 신뢰구간은 \1,681.7~\8,426.5로 

계산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해 널리 사용되었던 CVM 기법을 활용해 공공 ESS

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환경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기존 ESS 관련 연구가 안전성 개선, 저장 용량 증

축 등 기술적인 관점에 집중한 것과 달리 사용자의 관점에서 ESS의 가치에 대해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환경보호에 대한 태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지 수준이 공공 ESS 설치 WTP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는 소비자들이 공공 ESS 도입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 탄소배출량 절감 등 환경 개선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공 ESS에 대한 공감 여론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설치를 

위해 정부는 단순히 ESS의 기술적인 이점 외에도 ESS의 도입으로 인한 석탄 발전량 감축,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확대 등 환경적인 이점을 강조하여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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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비자들은 현재 내는 실질적 금액이 아니라 전기료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가 공공 ESS에 대한 WTP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설문 응답자의 실제 월 평균 전기료는 \3,000~\100,000 수준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실질적인 지출액보다 소비자들은 주관적으로 현재 지불하는 전기료의 수준을 판단하

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 ESS에 대한 WTP를 책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 ESS 도입에 대한 소비자의 WTP는 \5,049.1/월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비용은 환경적 요인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봤을 때 적합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Oh et al. (2015)은 녹조 저감 기술 

도입을 통한 수질 개선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월간 가구당 2,71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한 선행연구에서 중국의 경우는 월 

$3.3, 한국의 경우는 월 $3.21의 지불의사액이 있음을 확인하였다(Guo et al., 2014; Lee and Heo, 2016). 이러한 

선행 연구와 더불어 최근 환경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 및 인식의 정도가 증가한 만큼 기존 연구보다 높은 WTP

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CVM을 활용해 소비자의 환경의식을 중심으로 공공 ESS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ESS의 환경적 이점만을 연구 모형에 고려하여, ESS의 기술적, 경제적 이점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전기료 절감 효과, 피크 부하 절감 기능 등 ESS의 다양한 기능이 소비자의 WT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된 CVM은 가상시장편의, 설계편의 등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ESS의 환경적 가치만으로 

제한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컨조인트 분석 등을 활용하여 ESS의 다

양한 기능적 특징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ESS에 대한 WTP만을 추정한 연구로 이는 ESS 수용에 대한 비용(Willingness to Accept; 

WTA)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WTA는 WTP보다 큰 값을 보이며, 특히 ESS는 최근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해 ESS에 대한 반대 여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 ESS 설치 시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상의 범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공공 ESS의 WTA 추정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 역시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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