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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aimed at improving regulations related to solar photovoltaic setback distances. While setback regulations lack universal 

standardization across nations,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exhibit certain similarities to those implemented in South Korea. 

Notably, South Korea has seen a gradual tightening of regulations from 2018 to the present, implementing standards approximately 5 

to 10 times stricter than those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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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한 신기후체제가 시작되면서 선진

국과 개발도상국은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

해 전지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주목을 

받으면서
[1]
 세계 각국 정부들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로의 전환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탈탄소화를 향한 움직임

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신규 도입 발전설비의 95% 이상을 재생에너지원

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으며
[2]
 10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서는 203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108.3 

GW로 확대하고, 전체 발전믹스에서 45.3%를 신재생에너

지로 구성하는 목표를 제시
[3]

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

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여전히 

극복해야 할 장애 요소들이 있으며, 주민수용성 문제, 주요

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국내 재생에너지 LCOE,
[4]

 

전력계통확보 문제 등과 더불어 최근에는 태양광 부문의 

이격거리 규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격거리 규제는 개

별 지자체가 주택이나 도로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조례 제정 등의 형태로 규제

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잠재적 설비입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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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격거리 규제가 도입되는 이유로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

는 지역의 주변 경관 및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문제와 재해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들 수 있으며
[5,6]

 이러한 영

향이 누적되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태양광 설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전

자파, 빛 반사, 소음 등 생활권･건강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6,7]

도 확인된다. 반면에 기술적 관점에서 태양

광 설비가 인체나 주변지역 환경에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

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의견
[8,9]

이 있으며, 개별 지자체가 주

민들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규

제를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사례
[10]

도 나타

난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에 “태양

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7]
”, 2023년에 “이격거리 규

제 개선방안
[10]

”을 발표하면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원

칙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규제 적용의 방향성을 제

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법률적 

구속력을 확보하지 않은 권고의 성격을 띠고 있어 지자체

의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점차 강화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의 갈등 심화 및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

제에 관한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규제 개선을 위한 심층

적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설정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주요국을 중심으로 태양광 이격거

리 등을 포함한 입지규제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최근 해외

의 규제도입 동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서 국내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 현황에 대해 도입 시점부터 최근까지의 변

화 과정을 파악하고 시점간･지역간 규제 수준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규제 현황을 해외 사례와 비

교함으로써 국내 이격거리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

의한다. 

본 연구는 이격거리 규제 도입 전체 과정에 대한 상세한 

자료조사의 결과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점을 갖는다. 또한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규제 개선의 방향성에 관한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는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의 논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

서는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3장에서는 해외 이격거리 규제 

사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국내 규제에 대

한 현황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 

내용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선행연구 검토

Lopez et al.(2023)
[11]

은 미국의 이격거리 규제가 풍력 

및 태양광 잠재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 미국의 태양광 및 풍력 부지, 그리고 토지구획 관

련 법령을 카운티 단위로 조사하였고, 공간분석을 통해 잠

재입지면적을 산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태양광 부문에 

대해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규제 설정값 분포의 50% 수준

으로 규제가 전국에 적용되면 태양광 잠재량은 규제 적용 

전 수준의 82%로 감소하며, 90% 수준이 적용되면 62%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2017)
[12]

은 전

국 표준 격자 시스템 기반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전국을 1 km 길이의 정사각형 격

자 형태로 나누고 개별 격자에 정보를 입히는 방식으로 공

간정보를 구축하고 격자 지역 단위의 잠재량을 산출하였

다. 태양광 부문에서 이격거리 규제가 도입되는 시나리오

는 전국 도로에 100 m 이격거리 규제가 설정되는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이격거리 규제 가이

드라인과 유사한 것으로 정책 시나리오 적용에 따른 결과를 

도출한 것에 의미가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도입

되고 있는 실질적인 이격거리 규제 수준이 잠재량 분석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Solutions for Our Climate(2020)
[6]

은 실제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설정값을 활용하여 규제 도입에 따른 잠재면

적의 변화를 산출하였다. 면적 산출을 위한 공간분석의 경

우 범위를 2020년 기준 경북 구미시, 경남 함양군, 전남 함

평군으로 한정하여 규제영향을 평가하는 케이스 스터디를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도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이격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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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ping solar ordinances collected in U.S. counties
[11]

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 설비 설치에 활용될 수 있는 면적이 

46~67%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NEXT group(2022)
[13]

는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영향

에 대한 공간분석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잠재입지면적 

및 잠재량의 변화 수준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현행 이격거리 규제 하에서는 비규제 상황에 

대비해서 잠재적 설치가능용량이 약 20% 수준으로 감소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규제보다는 도로 규제가 태

양광 잠재량 제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입지의 형태가 상이하므로 향후 규제 개선 논의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비교해서 본 연구는 이격거리 규제의 

도입 및 변화 과정에 대한 심층적 현황분석에 1차적인 초점

을 맞춘다. 또한 국내 규제 상황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 미

국의 사례와 기타 주요국의 규제 상황에 대한 국가 간 비교

를 통해 국내 규제 수준의 적절성 및 향후 개선 방향성에 대

한 논의를 제시하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3. 해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현황 

3.1 미국

Lopez et al.(2023)
[11]

이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토지구

획(zoning) 및 부지법령 조사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입

지(siting) 및 이격거리(setback) 규정이 도입되어 있었

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풍력 및 태양광 신규 프로젝트의 부

지선정 관할권이 카운티 또는 타운쉽에 있으며, 이는 대다

수의 부지 승인 및 규제 도입이 관할권 단위에서 이루어짐

에 따라 이격거리 규제가 지역별로 상이한 수준을 형성하

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또한, 선출직 관료들이 지방 관할

구역의 법안 설정 및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규

제 도입에 지역 시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보급 확대는 

환경적 규제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으

로 이어지고 있으며 Lopez et al.(2023)
[11]

는 최근 5년간 

빠르게 심화된 입지규제들이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설명한다.

미국의 이격거리 규정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설비가 지

정 대상과 특정 거리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구조물로부터 100 m의 이격거리는 가장 근접한 구조물(모

든 경우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주택)로부터 발전설비가 최

소 100 m 밖에 위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한국

의 이격거리 규제와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2년 기준으로 최소 1개 이상의 태양광 설비 관련 법

령을 보유한 카운티는 총 315개(카운티 당 약 2.5개)로 집

계1)되었다. 토지구획 법령은 2022년 조사에서 구조물, 도

로 및 대지경계선(property line)과의 이격거리, 소음 제

한, 높이 제한, 그리고 모라토리움 또는 금지 조치의 형태

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풍

력에 비해서 설비의 높이가 낮고 소음이 많이 발생하지 않

기 때문에 대다수의 지역이 태양광 부문의 법령을 풍력 규

정을 바탕으로 제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Fig. 1은 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국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도입 카운티들을 지도에 표기하여 보여주고 있다.

Table 1은 미국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현황에 대한 조

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제시된 표에는 도로, 송전선, 철

도에 적용되는 규제와 대지경계선 및 구조물에 적용되는 

규제로 분류되어 있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격하는 형태의 규제가 가장 많은 지역(226개 카운티)에

서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백분위 50%인 중위값을 기준

1) Lopez et al.(2023)은 이러한 조사 결과가 카운티나 타운쉽에 대

한 전수조사에 따른 것은 아니며 일부 누락된 지역이 있을 수 있음

을 밝혀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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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lar panel setback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2022)
[11]

Regulation features
Setback distances (meter)

25% 50% 75%

Road, transmission, rail 18 30 46

Property line 12 15 30

Structure 46 61 122

으로 보면 이격거리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송전선, 철도에 대한 이격거리는 140개 지역에서 도

입된 것으로 확인되며 중위값은 30 m로 나타났다. 구조물 

이격거리 규제는 제시된 세 가지 규제 형태 중 가장 긴 이격

거리가 설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규제를 도입한 지

역은 135개로 가장 적은 숫자였으나 도로, 송전선, 철도의 

규제와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 밖에도 수역(water) 이격

거리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중위값은 30 m이나 도

입한 지역의 숫자는 11개로 가장 드문 형태의 규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태양광 입지규제 중에서 특히 화재, 안전 및 재산

권 보호 등을 근거로 설정되는 규제들도 확인된다. 예컨대, 

캘리포니아나 미네소타 주 등에서 화재를 대비하여 부동산 

경계선 및 인접 건물과 차도 경계로부터 이격시켜 발전설비

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대지경계선 및 거주지로부터 일정 거

리를 이격하도록 요구하는 규정 등을 대표적 형태
[6]

로 볼 

수 있다.

3.2 영국

영국은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입지제한

과 같은 규제적 성격의 정책과 인센티브 정책을 혼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풍력 발전설비의 경우 환경 민감

지역 설정 및 경관 보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설비지구를 지정하고 수준별 제한규정을 설정하고 있으

나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14]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는 태양광 설비에 대해 원칙적으로 완충지대

나 이격거리 규제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한을 허

용하지 않는다.
[7]

다만 토지의 이용현황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수준 등

을 고려하여 설비 설치가 가능한 입지의 형태를 특정하거

나 설비구축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제시하기도 

한다. 특히, 대규모 태양광 발전 가이드라인
[15]

은 입지회피

지역을 정의하면서 권고 지역과 회피 지역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50 kW 이상의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은 이전에 개발된 토지나 오염된 토

지, 산업용지 혹은 낮은 등급의 농경지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선택된 토지는 자연경관의 시각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부동산

이나 도로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농경지의 경우 토지 형태에 따라 5단계로 나뉘는데, Grade 

1의 토지는 농업용지로서 가장 적합한 양질의 토지이며, 숫

자가 커질수록 농지로서의 가치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앞

서 언급한 ‘낮은 등급의 농경지’란 Grade 3b, 4, 5의 농경

지를 의미한다. 다만, Grade 1, 2, 3a로 분류된 농경지나 

자연경관 측면에서 중요한 토지, 또는 생태학적이나 고고

학적으로 중요한 토지라고 할지라도 개발 자체를 명시적으

로 금지하지는 않으나 개발허가에 대한 가능성이 낮을 것으

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영국의 도시 및 지역 계획에 관한 

정책 문건인 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의 

159조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은 홍수의 위험이 낮은 지역에

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침수 위험 지역에서 개발을 해

야 하는 경우 주변의 침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개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3 일본

일본은 ‘지구온난화 대책추진법’ 제정 등을 통해 재생에

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만,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규제하는 조례를 

도입하는 지자체들의 숫자가 확대
[16]

되고 있다. 이는 최근

의 재생에너지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되며, 주로 자연환경이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거나 소음 등의 민원에 대응하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조례는 보통 억제구역과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분류

에 따른 세부 조건을 적용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를 제한하는 형태로 도입되고 있다. 예컨대, 시즈오카현 이

토시에서 설정한 태양광 설비 억제구역의 사례
[17,18]

를 살펴

보면, 1,000 m
2
 이상의 사업 면적과 총 50 kW 이상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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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lar panel siting regulations in Japan
[19]

Region Regulatory content

Ibaraki
Selection of Restricted Zones for Solar 

Power Facilities of 50 kW and Above 

Hokkaido. 

Nakashibetsu

Establishing Landscape Regulations for the 

Site Selection of Solar Power Facilities

Gifu,

 Takayama

Designation of Prohibited Areas, Restricted 

Areas, and Consideration Areas

Saitama,

Kumagaya

Guidelines for the Installation of Solar 

Power Facilities Targeting Systems with a 

Capacity of 10 kW and Above

Ito,

Shizuoka

Restrictions on Projects with Installation 

Areas Exceeding 12,000 

전 출력을 확보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를 대상으로 풍요

로운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지역의 귀중한 자원으로 인정되

는 구역과 토사 재해 및 기타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

는 구역, 지역을 상징하는 경관으로서 양호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는 구역, 기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으로 주변

지역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중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구역을 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규제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은 조례에 의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Table 2는 관련 규제가 도입되고 있는 일부 지

자체들의 사례를 제시
[19]

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는 추이를 보면 2014년에 오이타현 유후

시 및 이와테현 토노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17년에는 

39개로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245개 지자체로 확대되

었는데 이는 전국 지자체의 13%에 해당하는 것
[20]

으로 나

타났다. 태양광 발전 설비만을 규제하는 사례는 이 중 139

개에 해당하며, 나머지 지자체는 풍력 등을 포함하는 재생

에너지 설비 전반을 규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규제 도

입현황을 살펴보면 억제구역을 설정한 지자체가 115개로 

가장 많았고, 금지구역만 설정하거나 금지 및 억제구역을 

함께 설정하는 지자체가 3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3.4 기타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독

일은 풍력발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반

면, 태양광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규제가 확인되지 않

는다.
[14]

 이러한 특성은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

인,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데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규제가 에너지 정책의 특

성에 따라 특정 발전 형태에 더 중점을 두고 이뤄지고 있음

을 보여준다. 한편, 캐나다 알버타 주에서는 유지보수와 

안전을 고려하여 태양광 패널 간 최소 1.2 m 거리를 유지

하는 규정
[22]

이 있으며,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생태계와 지질학적 중요성을 갖는 지역 및 주요 농지, 일부 

주거지역에 대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제한하는 구역을 설

정
[22]

하고 있다. 이렇듯 지역적인 특수사항이나 환경적 고

려에 따라 규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이나 미

국과 같이 주택 등의 구조물과 도로에 대한 일괄적인 태양

광 이격거리 규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4. 국내 이격거리 규제의 도입과 추세에 대한 현황 

및 데이터 분석

4.1 이격거리 규제의 개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에 관해

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의 규제를 따르며 개별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별표 1의 

2, ‵17.12.29 개정)
[23]

에 제시되어 있다. 개발행위허가기준

에 따르면 태양광･풍력 등의 설치 및 시공과 관련한 이격거

리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을 통해 지자체 조례보다 우

선하는 법령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할 수 있음을 명시하

고 있다.

Solutions for Our Climate(2020)
[6]

에 따르면 국내 이

격거리 규제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태양광 개발사업

을 제한하는 입지규제를 지침 및 조례의 형태로 도입되고 

있다. 규제 도입 초기에는 지자체들이 도시계획 지침의 형

태로 입지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이나 법령 근거가 미흡

한 지침의 형태로 입지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2) 이후, 통상적으로 해당 규제가 도시계획 조

2) 광주고법 판결 2015누74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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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pping solar setback regulation in South Korea

례의 형태로 도입되고 있다.

국내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입지규제는 이격거리 규

제, 입지제한 규제, 설치규제, 정성적 규제로 분류될 수 있

으며 발전설비를 주택이나 도로, 특정 시설물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만큼 이격시켜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이격거리 규

제 형태가 입지규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대표적인 규제 형태인 주택과 도로 규제 현황

에 대해 전국 지자체의 조례를 전수조사하였다. 분석기간

은 조례에 해당 규제가 처음 등장하는 2015년부터 2022년

까지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4.2 규제 현황분석

전술하였듯이 국내 이격거리 규제는 지자체에 따라 거

리가 매우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었으며 주택과 도로 규제

에서도 세부적으로 형태가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이격거리의 경우 주택 밀집 정도에 따라 거리 제한이 세분

화되며, 크게 5호 미만, 5호 초과 10호 미만, 10호 이상으

로 분류할 수 있다. 5호 미만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는 지자

체는 모든 주택에 동일한 이격거리를 적용하거나 혹은 더 

높은 밀집도를 가진 주택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설정하는 

사례로 나뉜다. 주택의 밀집도는 통상적으로 반경 50 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들의 숫자를 기준으로 산정3)되

었다. 도로 이격거리는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도로로 구분되어 

설정되고 있다.

전국 229개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파악한 결과 2022년 

기준으로 총 130개의 지자체가 주택 혹은 도로 이격거리 규

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주택 규제는 129

개, 도로 규제는 130개 지자체가 도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두 규제를 혼용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Fig. 2는 지역별로 규제를 도입한 시군구를 지도에 표

기하여 보여주고 있다. 제시된 바와 같이 서울, 부산 등 특

광역시와 수도권 도심 일대를 제외하면 2022년 기준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동 규제를 도입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분포가 나타난 것은 인구 밀도와 지가가 높

3)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빈집은 주택에서 제외하며, 다

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산정

은 도심 지역의 경우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에 비용적 조

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규제 도입의 실익이 낮은 반면, 해당 

사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비도심 지역은 설비보급 확대와 

함께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증가함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규제가 도입되는 현황을 광역시도별로 요약해보면, 특광

역시 중에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역은 관

련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외적으로 

대구와 인천에서 주택과 도로 규제가 도입된 지자체가 각

각 1개 지역이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도내 지자체

의 35%가 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리적으로 서

울과 거리가 먼 지역에 규제를 도입한 지자체가 주로 분포

된 것을 알 수 있다.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는 지역 내 모

든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설정하였으며 강원도 역시 대

부분의 지자체(약 94%)가 해당 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경북은 87~91%, 경남은 83% 수준으로 충청

도 및 전라도 지역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규제도입률을 보

여주고 있으나 도심지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경남 지역에서 규제 도입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하게 부산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규제도입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Fig. 3은 주택과 도로 이격거리 규제설정 값에 대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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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tributions of setback regulations

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주택의 경우 주택밀집도에 따

라 3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 유형에 

따라 9개로 분류된다. 추가적으로 각 그림의 가장 우측에는 

논의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전체 분류를 하나의 값으로 나

타낸 통합지표4)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분포 제시에 활

용된 관측치는 미국 사례 분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규제를 도입한 지자체들만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각

각의 분포는 박스플롯(boxplot)을 활용하여 요약하였으며 

4) 주택 규제의 통합지표 산정을 위해 먼저 모든 밀집도에 대해 동일

한 규제 적용시 가중치 1을 부여하고 5호 이상의 밀집도에 대해서

는 0.5, 10호 이상은 0.1의 가중치를 부여함. 하나의 지자체에서 

밀집도에 따라 규제값이 다른 경우, 1 ~ 4호와 5 ~ 9호 밀집도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는 0.5, 1 ~ 4호와 10호 이상에 대한 차이는 1

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함. 도로 규제는 유형별 규제 설정값의 산술 

평균값을 적용

빨간색 실선은 중위값(50%)을, 상자의 상단은 제3분위수

(75%), 하단은 제1분위수(25%) 값을 나타내고, 전체 플롯 

구간의 상단과 하단은 각각 최대값과 최소값을 의미한다. 

먼저 주택 이격거리 규제를 보면 1~4호의 밀집도 규제

의 중위값이 200 m로 상위 밀집도 분류 중위값인 300 m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지자체가 상위 밀

집도에 대해 강화된 거리규제를 적용함에 기인하는 것이

며, 관측치의 범위가 10호 이상 밀집도에서 가장 높게 설정

(최대값은 1,000 m)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제1, 2, 3사분위수가 각각 약 

160, 300, 500 m 인 것으로 나타난다. 도로 이격거리 규

제는 고속국도(highway), 일반국도(national road), 특광

역시도(metropolitan road), 지방도(provincial road), 시

도(city road)의 경우 중위값은 300 m이며 서로 매우 유사

한 분포를 가지고 있었고, 군도(county road)의 경우도 중

위값이 다소 낮은 것(250 m)을 제외하면 이들과 분포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면도(town road), 이도(village 

road), 농도(rural road)도 서로 유사한 분포를 가지고 있

었으며, 앞서 고속국도~시도까지의 경우에 비해 최소값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중위값이 200 m로 낮게 설정되어 

있었다. 이는 면도, 이도, 농도의 규제설정 값이 100~200 

m 사이에 절반 가량 집중되어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합지표는 제1, 2, 3사분위수가 각각 200, 300, 

500 m로 나타났다.

조사된 지역별 이격거리 규제를 시도 단위로 나누어 분

포를 비교한 그림이 Fig.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주택 이

격거리를 보면 규제가 도입된 지자체 중에서 중위값이 가

장 높은 시도지역은 강원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특광역

시, 충청도, 경기도 순으로 확인된다. 특광역시의 경우 규

제가 도입된 지자체의 절대적인 숫자는 낮으나 일부 도입

한 지역에서 규제설정 값이 높은 수준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충청도의 경우 규제설정 값의 분포가 타지역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최대값도 50%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도내 지자체의 규

제 설정값이 동일하므로 중위값만 표기되어 있으며 타지역

에 비해 해당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

된다. 

도로 규제의 경우 경상도가 중위값과 최대값 모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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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idential structure

(b) Road

Fig. 4. Regional variations in setback regulation distributions

(a) Residential structure

(b) Road

Fig. 5. Heatmap mapping of solar setback regulations in 
South Korea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위값 기준으로 강원도, 특광역

시 순으로 이어지고, 기타 지역은 200 m 선에 분포된 것으

로 나타났다. 규제설정 값은 전라도에서 가장 넓은 구간에 

펼쳐져 있었으며, 제주도는 동일한 규제가 설정되어 있었

고, 충청도는 중위값을 중심으로 50% 가량의 분포가 집중

되어 있었다. 경상도와 충청도 등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지역 내에서도 주택과 도로 규제 수준의 높고 낮음이 다

르게 설정되고 있었으며 지역적 특성과 환경에 따라 결정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격거리 규제가 재생에너지 발

전사업 추진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규

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태양광 보급 영향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Fig. 4는 규제를 도입한 지자체만을 표본에 포함

시켜 분포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전국 지자체의 규제 분포

를 지도에 표기하여 자료 해석의 과정에서 편향된 정보가 

전달될 우려를 피하고자 한다. 이에 Fig. 5는 2022년 전국

의 주택과 도로의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통합지표값을 히

트맵(heatmap)에 표시하여 지자체별 비교를 시도하였다. 

Fig. 2에서 나타난 것처럼 서울 및 수도권과 부산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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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nnual dynamics in setback regulation distributions

및 기타 특광역시는 이격거리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규제의 경우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가 상대적으로 낮은 규제값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도의 해안지역은 규제가 거의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반면에 도로 이격거리는 경상북도의 해안지역에서도 

높은 규제 수준이 확인되고 있으며 전라남도와 경상도 지

역을 중심으로 규제가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동 규제가 도입되어온 추세를 파악하고자 2015

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과 도로 이격거리 규제의 분포를 

연도별로 나열하여 Fig. 6에 제시하였다. 관측치는 각각의 

규제 통합지표 값을 활용하였으며 전국 지자체의 도입 추이

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 규제를 설정하지 않은 지역

도 0의 값을 갖도록 하여 분포에 포함시켰다. 각 연도별 분

포와 함께 제시된 붉은 점선은 해당 시점의 규제설정 값 평

균을 의미한다. 주택 이격거리 규제를 보면 2017년까지는 

분포가 0 m에 집중되어 있으나 2018년부터 규제가 급격히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평균값의 변화와 분포의 

펼쳐진 정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2020년에 들어서 규

제설정 값의 증가세가 줄어들었으며 약 170 m 수준으로 점

차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나타나는 규제도

입 추세는 도로 이격거리의 경우도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2022년 기준의 통합지표 분포가 Fig. 3과 차이가 나는 것

은 규제 미도입 지자체의 포함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4.3 해외 이격거리 규제 사례와의 비교

3장에서 살펴본 해외 이격거리 규제 현황을 보면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에서는 태양광 설비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

용되는 거리 규제를 도입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형태의 규제가 확인되었는데 구

조물 이격거리는 한국의 주택 이격거리 규제와 비교될 수 

있으며 도로 규제도 양국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를 통해 조사된 한국의 규제 현황과 Lopez et al.(2023)
[11]

가 제시한 미국의 규제 사례를 비교해보기로 한다.

Fig. 7에는 상단에 한국의 주택 규제(통합지표 기준)를, 

하단에 미국의 구조물 규제를 대상으로 파악된 이격거리의 

분포를 비교하고 있다. 한국의 규제를 나타내는 그림에서 y

축은 x축에 제시된 규제설정 값에 대한 비중을 보여주고 있

으며, 미국의 사례에서 y축은 규제가 확인된 카운티의 숫

자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규제설정 값이 평균 322 m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국은 대부분의 규제가 200 m 이하

에서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의 주택 규

제는 제1, 2, 3사분위수가 각각 약 160, 300, 500 m인 것

을 확인한 바 있는데, 미국의 경우 해당 그림에 제시된 분

포를 기준으로 제1, 2, 3사분위수가 각각 46, 61, 122 m로 

나타났다(Table 1 참조). 중위값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규제 수준이 미국에 비해 5배 가량 높은 수치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Fig. 8에는 상단에 한국의 도로 규제(통합지표 기

준)를, 하단에 미국의 도로 규제를 대상으로 파악된 이격거

리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 7과 동일한 형태의 그

림을 통해 국가 간 비교 결과를 제시하였다. 도로 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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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uth Korea

(b) United States

Fig. 7. Structure setback regulation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11]

(a) South Korea

(b) United States

Fig. 8. Road setback regulation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11]

경우 미국(Fig. 8(b))은 규제의 대부분이 100 m 이하에서 

설정되고 있었다. 한국(Fig. 8(a))은 도로 이격거리 규제의 

평균값이 316 m였으며 600~1,000 m 사이에서 규제가 설

정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비교해보

면 25%, 50%, 75%에 대해 미국의 경우 각각 18, 30, 46 

m, 한국은 200, 300, 500 m로 중위값 기준으로 보면 한

국의 규제 수준이 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외 태양광 이격거리 현황분석을 통해 향

후 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해외 주요

국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한국과 유사

한 형태의 규제가 도입되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규제의 

수준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였

다. 이어서 국내 이격거리 규제의 동향에 대해 현황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례를 

전수조사하여 동 규제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였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수치적으로 현황을 제시 및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국내 규제의 수준과 

해외 사례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해외 사례에 대해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에

서 확인되는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는 타 국가에서 보편적

으로 확인되는 형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통은 자

연경관, 환경, 재산권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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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한 입지의 형태를 명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하는 형식으로 규제가 설정되고 있었다. 다만 미국의 경우

는 한국과 유사한 거리 규제가 확인되고 있었으며 구조물, 

도로 및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설정한다는 점에서도 

비숫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한국의 이격거리 규제는 최근까지 점차 심화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8년을 기점으로 평균적인 규제

설정 값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기준으

로 규제 미도입 지자체를 제외한 경우 주택과 도로의 규제

는 평균 약 320 m, 전체 지자체에 대해서는 평균 약 170 m 

정도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주택 규제는 비도

심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규제가 확대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시도 지역으로 구분하면 충청도와 강원도에서 높

은 규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로 규제의 경우 전라

남도와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가 심화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한국의 이격거리 규제는 미국의 사례와 비

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는데, 분포의 중위

값을 기준으로 주택은 5배, 도로는 10배 가량 차이가 나타

났다.

미국의 규제 상황을 조사하여 잠재량의 변화를 분석한 

Lopez et al.(2023)
[11]

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규제의 이격

거리 분포에서 90%(percentiles)에 해당하는 수준이 미국 

전역에 적용될 경우 태양광 잠재량이 62% 수준으로 감소

할 것을 예측하였다. 미국 규제의 90% 값을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주택 규제는 25%, 도로 규제는 5% 수준에 불

과하므로 한국의 태양광 잠재량은 이격거리 규제에 미국보

다 더욱 큰 영향을 받았으리라 예상해볼 수 있다. 최근 국

내 태양광 신규 설비보급 추세를 보면 2020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
[24]

된다. 동 규제가 도입된 이후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1~2년의 시차를 고려하면, 이러한 

추세적 변화는 2018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이격거리 규제

가 태양광 보급에 준 영향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격거리 규제의 영향으로 잠재적 태양광 입지면적을 감

소시켜 잠재량을 축소하는 직접적 영향을 1차적으로 고려

하게 되지만, 간접적으로는 LCOE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어 주의가 필요하다. 태양광 사업자는 비용최소화 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데, 동 규제로 인해 잠재적인 

사업 후보지가 감소하게 되면 비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비

효율적인 입지가 선택될 여지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잔

여 선택지들의 평균적인 LCOE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이어

져 전체 시장 관점에서 보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중

요성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이격

거리 규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국내 규제 수준이 높게 형성된 원인은 민

원 등으로 나타나는 주민수용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파악이 선결되어야 한다. 또한, 무조

건적인 규제 철폐의 방향성을 견지하기 보다, 가급적 분쟁

을 피하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 완화를 유도하는 것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지자체 

인센티브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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