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SFM Journal of Fluid Machinery: Vol. 23, No. 1, February 2020, pp.56~64(Received 16 Sep. 2019; revised 16 Dec. 2019; accepted for publication 21 Dec. 2019)
56 한국유체기계학회 논문집: 제23권, 제1호, pp.56~64, 2020(논문접수일자: 2019.09.16, 논문수정일자: 2019.12.16, 심사완료일자: 2019.12.21)

1)1. 서  론

구심형 터빈은 축류형, 혼합형 터빈과 같이 항공용뿐만 

아니라 산업용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구심터

빈은 비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대출력보다는 소출력을 요

구하는 곳에 많이 적용되므로, 적은 출력을 얻기 위한 발전장

치에 사용된다. 특히 수송용 장치에 적용되는 엔진의 출력 

향상을 위한 터보차져의 핵심부품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다.

구심터빈에 있어서 스캘럽(scallop)은 터빈 로터 팁부분

에서 익형(blade)과 익형 중간 부분에 있는 영역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 로터 중량의 감소

와 극관성모멘트의 저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로터 뒷면

(back face)과 허브면의 일부 제거로 인하여 효율의 감소가 

발생될 수 있다. 특히, 엔진에 사용되는 터보차져의 경우는 

빠른 응답성이 엔진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1)에 많

은 경우에 스캘럽 터빈을 적용(2,3)하고 있다. 

구심터빈의 또 다른 용도와 스캘럽 적용의 필요성은 유기

랭킨 사이클을 이용한 발전용 장치에 있다. 최근 작동유체

를 공기가 아닌 다양한 종류의 냉매를 사용하는 구심터빈이 

발전용 장치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화석연료의 

고갈과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으로 신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연구가 많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열에너지의 회수나, 태

양열 및 해수온도차 발전과 같은 분야에서 유기랭킨 사이클

을 이용한 발전장치에 구심터빈이 많이 사용되고(4,5) 있다. 

터빈의 작동유체로 냉매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냉매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작동유체의 음속은 

공기의 1/3수준으로 상당히 낮다. 따라서 출력 증가를 위하

여 기존에 추천되었던 블레이드의 설계변수 값과는 다르게 

적용하여 설계를 하는 경우가 발생되며, 이러한 설계에 관

한 연구결과(6-8)들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터빈의 개발에 

있어서 효율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터빈의 작

동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고려도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작

동 유체가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터빈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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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adial-type turbines have been used not only for aviation but also for small power generation. In particular, it is applied 

as a core part of the turbocharger us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transportation engine. Recently, according to the rise 

of research on renewable energy, it is also widely used as a generator of the organic Rankine cycle. However, the axial thrust 

on the radial turbine applied to the organic Rankine cycle is greatly increased because the working fluid must not be leaked 

to the outside the turbin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duction of axial thrust as well as the reduction 

of efficiency when a rotor of the radial-type turbine is scalloped. For this purpose, three rotors having different scallop ratios 

were designed and analyzed numerically with an non-scalloped rotor. As a result, when the scallop ratio was 0.45, the efficiency 

was reduced by about 4%, and the axial thrust was reduced to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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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와 완벽히 차단되어야 한다.

터빈에서 회전축과 고정된 케이싱 간에 씰링을 하여 내부

의 고온고압 작동유체가 외부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누설을 형성하게 되면 효율 

감소의 단점이 있는 반면에, 누설에 따른 장점으로 마찰력 

감소, 유지보수 감소 및 축추력의 감소 등이 있으므로 이러

한 특성을 고려하여 씰을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유기랭킨 

사이클에 적용되는 터빈의 경우는 작동유체의 분사속도에 

따라 회전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터빈의 크기가 증가하게 된

다. 또한 작동유체의 완전한 씰링으로 인하여 터빈에서 발

생되는 추력은 상당히 증가(9)하게 된다. 따라서 추력의 감소

를 위하여서는 터빈에 스캘럽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스캘럽의 적용에 따른 효율 감소가 얼마나 발생되는

지, 또한 축추력 감소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

이 터빈 설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100°C 수준의 폐열 열원으로부터 유기랭

킨 사이클을 이용하여 150kW급의 발전을 얻기 위한 1단 구

심터빈을 설계하였다. 아울러, 포일형의 쓰러스터 베어링을 

적용하여도 원활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터빈에서의 축방향 

추력을 감소하고자 세 종류의 스캘럽 터빈을 설계하였다. 따

라서 스캘럽이 없는 경우와 함께 스캘럽의 크기에 따라 효율

감소와 축추력 감소 효과를 수치해석적으로 연구하였다. 최

종적으로 본 결과를 바탕으로 대용량의 저온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고효율 터빈 설계뿐만 아니라 축추력 감소를 고려한 

설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유기랭킨 사이클용 터빈설계

유기랭킨 사이클에 적용될 수 있는 작동유체는 상당히 많

지만 작동조건에 따라 효율과 친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작동유체를 선정(10-12)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100°C의 열

원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냉매인 

R245fa를 선정(13)하였다. 터빈설계를 위하여서는 시스템 기

준으로 사이클해석을 수행하여 터빈의 작동조건을 선정하게 

되는데, 사이클해석에서 냉매의 물성치는 RefProp(14)을 사

이클해석 프로그램에 연계하였다. 터빈의 효율은 터빈에서

의 손실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설계점 효율을 85%로 단순화

하여 사이클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150kW의 출력

을 얻기 위하여서는 터빈 입구조건으로 전온도와 전압력은 

각각 74°C와 626 kPa를 얻었으며, 질량유량은 10.15 kg/s

가 필요하였다. 

회전수의 결정은 냉매의 사용에 따라 분사속도가 공기에 

비하여 낮으므로 회전속도의 제한을 가져오게 된다. 터빈의 

출력(∆)은 식 (1)과 같이 예상할 수 있는데, 만일 로터출

구에서 스월()이 없다고 하면 출력은 질량유량(), 회전

속도(), 분사선회속도()에 비례하게 된다. 하지만 분

사속도가 낮다고 회전속도를 증가하면 입사손실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구심터빈의 경우 입사손실을 줄이기 

위하여서는 터빈의 자오면 기준으로 상대유동각()이 -20 

~-40° 정도의 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      (1)

식 (1)에서 하첨자의 숫자는 자오면에서 터빈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Fig. 1에서의 숫자가 나타내는 위치를 의미

하며, 하첨자 는 회전방향을 의미한다. 구심터빈 로터 입

구에서의 효율적인 입사각이 큰 이유는 다음과 같다.

터빈 내부에서의 유동이 각운동량을 유지한다고 하면 

는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데, 이 때 자오면 기준으로 속도삼

각형을 적용하여 로터입구와 내부에서의 유동각()을 결정

하여 보면 식 (2)와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tan tan  tan tan

     (2)

만일 로터 입구에서의 분사각()이 72°라면 =0.9의 

위치에서 익형의 방향과 동일하게 유동을 유지하고자 한다

면, 입구에서의 유동각()은 약 –30°를 유지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입사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로터 입구에

서의 상대속도 유동각()이 –30°가 되기 위하여서는 로터 

입구에서의 원주속도()를 이에 맞도록 선택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로터의 직경을 선

정하였으며 회전수는 12,500RPM으로 결정하였다. 

Table 1은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터빈을 설계하여 얻어진 

치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치수와 관련한 기호의 의미는 Fig. 

Fig. 1 Symbols at the meridional plane of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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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나타내고 있는 기호와 동일하다. Fig. 2는 설계되어

진 터빈의 형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캘럽이 없는 형상

(A-type)과 스캘럽이 있는 3종류의 터빈을 보여주고 있다. 

스캘럽비()에 따라 B-type은 0.82, C-type은 0.71, 

D-type은 0.45의 스캘럽비를 갖고 있다.

3. 유동해석방법 및 검정

터빈의 경우는 압축기와 달리 유동이 압력이 저감되는 방

향으로 형성되므로 내부유동장이 로터의 형상 변화에 따라 

민감한 정도가 압축기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 따라서 구심

터빈의 연구결과는 압축기의 연구결과보다는 적다. 참고로 

원심압축기의 임펠러 내부에서 측정된 내부유동장의 결과
(15)를 기준으로 유동해석 알고리즘을 검정하여 보았으며, 실

험의 결과와 상당히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압축기에 적용한 알고리즘을 본 연구에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터빈에 형성되는 축추력을 스캘럽의 적용

으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축추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터빈 뒷면에 형성

된 압력이다. 또한, 이 영역(windage)은 스캘럽에 의하여 형

성된 공간에서 압력면의 유동이 흡입면으로 빠져나가는 유

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로터 뒷면에서의 압

력분포는 축추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알고리즘의 검정을 위하여 Fig. 3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풍손영역(windage)과 동일한 작동을 하는 장치에서 얻어진 

실험결과(16)를 바탕으로 비교검정을 수행하였다.

Fig. 4는 실험의 결과와 계산된 결과와의 비교를 보여주

고 있다. 압력은 고정체(stator)의 표면을 따라서 측정된 것

이며, 기호는 Fig. 3에서 나타낸 것과 동일하다. 정압력의 

비교에서 레이놀드수의 증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차원 정압력()의 계산에서 차이가 발생된 것이다. 

실험에서는 입구에 블로워를 설치하여 공기를 공급하는데, 

블로워의 압력에 따라 공급되는 공기량이 달라지게 된다. 

고정체 표면에서 측정된 정압으로부터 무차원 정압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실험결과에서 정압력()을 사용하였지만 

블로워에서의 압력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므로 계산에서는 

무차원 정압력()을 구하기 위한 정압력을 식 (3)과 같이 

구하여 적용하였다.

Rotor Dimension 

Rotor tip radius,   [mm] 110.2

Height of nozzle and rotor,     [mm] 22, 48.2

Shaft radius and backplate,     [mm] 30, 5

Radius at rotor exit,    [mm] 76.2, 57.6, 28

Clearance,      [mm] 0.3, 0.4, 0.6, 0.8

Three scallop radius,   [mm] 90.2, 78, 50

Rotor blade angle at inlet [degree] 0

Number of rotor blade 14

Flow angle at rotor inlet [degree] 75

Table 1 Dimension and flow condition at rotor

Fig. 3 Configuration of experimental 

device(16) which is similar to windage 

region on the radial turbine 

(non-scale)

(a) (b)

(c) (d)

Fig. 2 Configuration of 4 rotors: 

(a) A-type, (b) B-type, (c) C-type, (d) D-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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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4 Static pressure distribution; 

(a) =1490, (b) =2590, (c) Circumferential velocity 

distribution at =0.81 with =10⁶

 




∙




∙
 (3)

실험에서 레이놀드수가 증가하게 되면 계산에 적용되는 

식 (3)의 정압력은 다소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

험과의 정압력의 비교에서 레이놀드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속도는 이러한 영향

을 받지 않으므로 원주방향속도()를 비교한 Fig. 3(c)에

서는 레이놀드수가 10⁶ 임에도 불구하고 실험결과와 잘 일

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Fig. 5는 스캘럽된 로터를 사용하는 터빈에서의 계산영

역(computational domain)과 블레이드에서의 격자를 보여

주고 있다. 격자의 비대칭도(skewness)를 줄이기 위하여 일

부 영역은 육각형 격자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전체

계산 영역을 6개의 세부계산영역으로 분할하였다. 이러한 

세부계산영역은 Fig. 5에서 보여주고 있다. 세부계산영역에

서 회전영역과 정지영역과의 경계는 프로젠(frozen)로터 방

식을 적용하였으며, 노즐의 입구에 유동각을 고려하여 유동

속도를 주었으며, 디퓨저의 출구에는 정압력으로 출구 조건

을 설정하였다. 유로 하나를 기준으로 계산을 수행하였으므

로 측면은 각각 회전주기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작동유체는 

R245fa로 설정하였다.

계산은 상용코드인 CFX(17)를 사용하였으며, 대류항은 high 

resolution을 사용하였다. 난류모델은 회전유동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는 SST(shear stress transport)

모델을 적용하고, 벽함수는 벽에서부터의 격자까지의 거리

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되어 계산되는 자동전환방식을 사용

하였다. 격자의 개수에 따른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

산요소(elements)의 수를 변경하면서 로터의 출력을 확인

한 결과 총 계산요소가 60만 이상에서는 출력값의 변화가 

일정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네 경우 모두 동

일한 격자방법으로 격자를 만들었으며, 아울러 벽면에서의 

격자도 난류해석에 문제가 없도록 인플레이션(inflation)을 

설정하였다.

계산은 정상상태로 수행하였으며, 노즐 계산영역에 노즐

의 형상을 설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계산영역의 단순화가 

가능하였으며, 단지 노즐 출구에서의 유동 방향은 일치시

켰다. 또한 터빈 출구에서의 압력은 동일하게 2 bar의 정압

력(절대압 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실제적인 작동과의 차

이는 노즐에서 발생되지만 이러한 영향이 정상상태의 해석

에서는 로터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따라서 본 

Fig. 5 Computational domains and surface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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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는 베인(노즐)이 없는 경우와 동일하지만 노즐이 

있다면 단지 노즐영역에서의 전압력이 상승한 결과를 보여

줄 것이다. 

4. 결과 및 분석

Fig. 6은 스캘럽이 없는 A-type 터빈에서의 유선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은 회전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유선은 로터

의 회전속도를 기준으로 상대속도를 사용하여 얻어진 것이

다. 로터에서의 입사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노즐에서 분사되

는 유동각은 자오면 기준으로 –30° 정도의 상대입사각()

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터 출구 단면에서 보여주는 

등고선분포는 엔트로피의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다. 분포도

에서 엔트로피의 절대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실이 발

생되는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붉은색의 

영역에서 손실이 증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출구단면

에서 쉬라우드와 흡입면의 구석영역에서 손실이 크게 형성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선의 결과를 보면 로터 입구영역에서 블레이드와 블레

이드의 중간영역에서는 유동이 블레이드의 형상과 잘 일치하

고 있으나, 로터 팁부분의 압력면에서 유동의 박리가 미약하

게 형성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 박리로 형성된 와류는 

유로를 따라 흐르면서 블레이드 팁간극의 유로에 영향을 미

치고, 계속하여 흐른 유동은 출구단면 상부의 압력면 근처에 

형성된 손실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와류는 블레이드의 압력면에서 흡입면으로 팁간극을 

통하여 형성된 강한 와류는 출구단면 상부의 흡입면에 가장 

큰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와류

의 형성과 유동장은 전형적인 구심터빈의 유동장(18,19)으로 

보여진다. 유선에서 볼 수 있듯이 쉬라우드와 블레이드의 축

방향 간극( )보다는 반경방향의 간극( )이 손실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축방향

간극()은 0.36%였으며, 반경방향 간극()은 이 보

다 적은 0.27%로 설계하였다. 

Fig. 7은 로터 출구단면에서의 엔트로피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모두 동일한 스케일로 등고선을 나타낸 것이다. 엔

트로피의 분포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스캘럽이 없는 A- 

type의 분포도와 달리 스캘럽이 있는 로터의 경우는 엇비슷

한 분포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Fig. 7(b)에서 보

여주는 붉은 원형영역은 스캘럽 로터에서만 나타나는 손실

의 영역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스캘럽을 많이 할수록 이 

영역은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캘럽이 없는 A-type

의 엔트로피의 분포도와 비교하여 보면 스캘럽을 많이 한 

로터일수록 손실이 적은 푸른색의 영역은 점차적으로 줄어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내부유동의 손실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스캘럽을 많이 할수록 효

율감소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8은 D-type 로터 뒷면에서의 유선을 보여주고 있다. 

뒷면에서의 간극()은 0.6mm로 설계되었으므로 유선은 간

극의 중간면에서 얻어졌다. 회전방향은 로터의 뒷면에서 바

라보므로 시계반대방향으로 형성되었으며, 유선은 상대속도

를 사용하여 얻어졌다. 그림에서의 A로 표시된 유선은 흡

입면에서 압력면으로 유동이 형상되었음을 보이고, 반면에 

B표시의 유선은 압력면에서 흡입면으로의 유동을 보여주고 

있다. A의 유동은 노즐에서 분사되는 분사유동에 의하여 팁

부분에서 형성된 유동이며, B의 유동은 블레이드의 팁간극

Fig. 6 streamlines and entropy contours of 

A-type rotor (no-scallop)

(a) (b)

(c) (d)

Fig. 7 Entropy contours of 4 rotors at rotor exit: 

(a) A-type, (b) B-type, (c) C-type, (d) D-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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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유동과 동일하게 압력면에서 흡입면으로 스캘럽된 

부분을 통하여 형성된 유동이다. 따라서 A와 B사이에 말안

장모양의 3차원 유동박리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동일하게 B와 C의 유동 사이에도 3차원 유동박리가 형성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C의 유동은 로터 뒷면에서 로터

의 회전에 따른 상대속도에 의한 유동이다.

Fig. 9는 D-type 로터의 내부를 흐르는 유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Fig. 8에서 보여준 로터 뒷면에서 형성된 유동

의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기 위하여 일부분의 유선을 사용하

여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자 하였다. 로터 뒷면 팁부분(Fig. 

8의 A의 유동)에서의 유동은 분사유동에 의하여 형성되어 

압력면으로 흐르게 되고, 이 유동은 블레이드 압력면 팁부

분에서 형성된 와류와 합하여져서 블레이드 상부의 압력면

을 따라 흐르면서 블레이드의 팁간극 유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계속적으로 하류로 진행된 유동은 로터 출구단면 압

력면 상부 영역에 손실을 증대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로터 뒷면 중간영역 유동(Fig. 8의 B의 

유동)은 내부유동과 함께 블레이드 중간스팬의 흡입면을 따

라 하류로 진행되어 로터출구 단면의 중간스팬 흡입면 영역

에 손실을 증가하게 되는 유동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유동이 Fig. 7(b)에서 보여준 붉은색 원형영역의 엔트로피 

증가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임을 알 수 있다.

Fig. 10(a)은 로터에 형상에 따라 출력의 결과를 보여주

고 있으며, Fig. 10(b)는 출력선도와 동일하게 효율선도가 

나타나 있다. 본 그림에서는 스캘럽의 정도에 따라서 효율

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

여주고자 하였다. 스캘럽이 없는 A-type의 경우 예상 출력 

150kW에 근접하게 얻었으므로 설계값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효율도 예상효율 85% 이상을 얻었었다. 출력은 회

전하는 로터의 전체표면에 작용하는 토크값으로부터 회전속

도를 이용하여 얻은 것이 도형(∆)으로 나타나 있다. 이 경

우에 출력이 C-type에서 얻어진 결과보다 D-type의 로터

에서의 출력이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원

인은 스캘럽된 면과 허브면(Fig. 11 참조)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로터의 블레이드 표면에서만의 토크를 기준

으로 출력을 얻은 것이 도형(○)으로 나타나 있다. 본 설계

에서 로터 뒷면의 두께(: Fig. 1 참조)는 5 mm로 설계되

었다. 이 두께는 재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영역을 

제외하고 얻어진 출력은 기호(□)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블

레이드만 사용하여 얻어진 출력이 가장 낮은 것은 스캘럽 

되면서 허브면이 회전력을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효율의 감소는 로터 뒷면의 두께가 없다고 하여 얻어진 기

호(□)의 결과를 참조하는 것이 정확하다. D-type과 같이 

스캘럽비()가 0.45인 경우에 4% 정도의 상대적인 효

율감소가 발생되었다.

Fig. 8 Streamlines on the back face of the 

D-type rotor

Fig. 9 Streamlines from the back face of the D-type 

rotor 

(a)

(b)

Fig. 10 (a) Output power according to the rotor type, 

(b) total-to-total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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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a)는 스캘럽이 없는 A-type로터에 비하여 스캘

럽된 로터의 경우 허브면과 로터 뒷면 두께부분(scalloped 

surface)이 마치 블레이드가 추가된 것처럼 형성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Fig. 11(b)는 스캘럽된 D-type 로터의 

경우에 압력면과 흡입면에서의 표면압을 비교한 결과를 보

여주고 있는데, 압력면에서의 표면압이 흡입면에서의 표면

압보다 높은 압력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

한 이유로 Fig. 10에서 보여준 출력선도에서 로터의 전체 

표면을 기준으로 출력을 구한 경우에 D-type의 로터에서 

C-type의 출력보다 증가하게 된 것이다.

Table 2 는 스캘럽을 하였을 경우에 회전축기준 관성모

멘트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D-type의 경우 A-type에 

비하여 52% 수준이므로 응답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적은 극

관성모멘트를 갖는 D-type의 로터가 상당한 장점을 갖게 

될 것이다. 아울러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경

우로 가정하여 로터의 질량을 구하여 보면, D-type의 경우

에 A-type에 비하여 29% 정도 감소가 얻어졌다. 아울러 

D-type의 경우는 로터 뒷면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어 축추

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Fig. 12는 축추력과 로터 뒷면의 면적을 보여주고 있는

데, 축추력은 로터 뒷면의 면적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축추력의 계산은 로터의 모든 표면적에서 축

방향으로 향하는 힘을 합하여 얻어진 것으로, 특히 로터 뒷

면에서 형성되는 압력에 의하여 얻어지는 축추력이 가장 큰 

영향을 갖는다. D-type로터의 경우는 축추력이 A-type의 

축추력에 비하여 29% 정도의 낮은 값이 얻어졌다.

Fig. 13은 로터에 따라 뒷면에 형성된 압력분포를 보여주

고 있다. 작동유체로 냉매를 사용하므로 외부와의 차단이 

되어 있다. 따라서 로터 뒷면에서의 압력은 스캘럽이 안 된 

A-type로터에서 가장 큰 압력분포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축부분에서 압력이 다소 낮은 값을 갖게 된 것은 

로터가 회전하므로 원심력에 의하여 중심부분에서 다소 낮

은 압력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스캘럽된 로터의 경우에

는 이러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스캘럽된 부분만큼 줄어들게 

되어 뒷면에서의 압력은 A-type에 비하여 많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스캘럽을 많이 할수록 축방향

의 힘은 줄어들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Fig. 14는 스캘럽이 없는 A-type 로터 뒷면 아래 

부분영역이 축과 연결되는데, 이 부분에 누설을 주었을 때 

축추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질량유량에서 0.28%

Fig. 12 Axial thrust and rotor back surface area

Rotor A B C D 

Inertia moment [g mm²]×10⁶ 7.78 6.45 5.64 4.08

Back face area [cm²] 374.4 289.9 238.7 167.5

Mass [kg] 2.14 2.01 1.91 1.54

Table 2 Dimension and flow condition at rotor

(a) 

(b)

Fig. 11 (a) Surface difference between the A-type and the 

D-type, (b) pressure contours of the D-type

(a) (b)

(c) (d)

Fig. 13 Static pressure on the back face 

(a) A-type 9b) B-type (c) C-type (d) D-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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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누설을 형성하였을 경우에 축추력은 42% 감소하게 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이 스캘럽 없는 로터를 사용

하는 경우에 축추력을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작동

유체가 냉매인 경우에는 스캘럽한 로터를 사용하여 축추력

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 구심터빈에 스캘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의 결과 비교를 통하여 스캘럽의 크기에 따른 효율과 축추

력의 변화를 수치적해석 방법으로 구하였다. 효율의 경우 

로터 뒷면의 간극이 0.6 mm이며, 스캘럽비가 0.45인 경우

에 상대적인 효율은 4%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축추력의 

경우도 스캘럽의 크기에 따라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스캘럽비가 0.45인 경우에 스캘럽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29% 수준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로터

에서 형성되는 간극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차후 이들 값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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