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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양한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인류의 에너지 소비량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성 산하의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에서 매년 발행하는 미국 

내 에너지 소비량 표(1)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만 1년 동안에 

총 9.73경 BTU(British Thermal Unit)의 에너지가 소비된

다. 하지만 생성된 에너지 중 33%만이 실제로 사용되고, 

67%의 에너지는 폐열 등으로 버려지고 있다. 이러한 낮은 

에너지 사용 효율은 CO2의 배출을 증대시키며, 결과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가속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산업

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

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

적인 연구로 폐열을 열원으로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저온을 

가지는 유체의 온도를 상승시켜 다양한 활용처에 공급하는 

열교환기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존 열교환기들 

대비 장점을 갖는 써모사이폰 열교환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2)

써모사이폰 열교환기는 Fig. 1과 같이 하우징 내부에 써모

사이폰 다발을 배치하고, 분리판을 설치하여 저온부와 고온

부를 지나는 개별 유체들의 열교환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장

치이다. 써모사이폰 열교환기는 작동유체의 상변화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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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rising energy demand, waste heat recovery application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A thermosyphon heat 

exchanger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devices for recovering waste heat. Numerical methods can be applicable to design 

thermosyphon heat exchangers, but it takes huge computation time and cost. For these reasons, several studies tried to calculate 

the thermal performance of thermosyphon heat exchangers without numerical methods. However, these attempts did not consider 

phase-change phenomena in thermosyphon and pressure drop through heat exchangers. A design program using an empirical 

analysis model has been proposed to avoid a complex numerical simulation. The proposed thermal design program includes the 

thermal resistance model, empirical correlations of tube banks with external flow, and the ε-NTU method for heat exchangers. 

The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is obtained through the thermal resistance model to design the heat exchanger based on 

the ε-NTU method. Empirical correlations are used to obtain phase-change heat transfer coefficients, external convec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s, and pressure drops of thermosyphon heat exchangers. A heat exchanger including 95 thermosyphons in a 

staggered array has been manufactured and tested in 9 different conditions to validate the thermal design program. Comparing 

the design program with the thermal performance test result shows an average error of 0.8% for thermal performance and a 

maximum error of 5.2% for pressure drop. This result shows that the thermosyphon heat exchanger design program presented 

in this study can be useful in the design process in its engineering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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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효과적인 열전달이 가능한 써모사이폰의 특성을 동일

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대표적 장점들을 가진다.

첫째, 써모사이폰은 내부 등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온도 차이를 경험해야하는 열교환기 환경에 있어, 열변형으

로 인한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둘째, 주입되는 

작동유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온도 조건에서 폐열 회수가 

가능하다. 셋째, 구동시 발생하는 압력 손실이 타 열교환기 

대비 작으므로 외부 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이 밖에 기

존 열교환기들에서 큰 문제로 야기되는 좁은 유로에 의한 파

울링(fouling)이나, 유지보수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다양한 장점

들을 바탕으로 써모사이폰 열교환기를 공조 시스템, 제철소, 

데이터센터 냉각, 발전소 냉각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3) 

다양한 장점을 갖는 써모사이폰 열교환기를 보다 효과적

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써모사이폰 열교환기 설계 단계에

서 열성능을 보다 빠르게 예측하고, 사용처에 따라 다양한 

공정 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열설계 프로그램의 개발

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들은 기존 써모사이폰 

열교환기 연구 대비 미미한 수준이며, 이는 써모사이폰의 작

동 과정이 내부에서 상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현열을 이용

한 기존 열교환기 설계 프로그램으로는 열설계를 제대로 수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Delpech et al.(4)은 히트파이프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유

리 공장의 가마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공기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이론적으로 계산하였다. 히트파이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열전달에 대한 고찰 대신, 고온 환경에서 

가해지는 복사 열전달과 자연 대류의 영향에 대한 비교가 주

로 다루어졌다. 그들은 실험과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15% 이하의 오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Ramos et 

al.(5)은 공기-물 써모사이폰 열교환기에 대하여 ANSYS 

Fluent를 이용하여 229만개 가량의 격자를 이용한 모델의 

전산유체해석을 진행하고 실험을 통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 때, 써모사이폰은 열전도율이 매우 높은 고형 전도체

(solid conductor)로 간주하였다. 실험 결과와 해석값은 증

발부에서 평균 5%, 응축부에서 평균 7%의 오차를 보였다. 

Noie(6)는 ε-NTU법을 이용한 해석 모델을 통하여 예측한 공

기-공기 써모사이폰 열교환기에서의 열성능과 실험을 통한 

결과를 비교하여, 저온부와 고온부의 열용량이 같은 경우에, 

열교환기가 최소 성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써모사이폰 내부의 상변화 열전달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

지 않았다. Brough et al.(7)은 실험실 규모의 도자기 가마에

서 히트파이프 열교환기를 이용하는 폐열회수에 대해 

TRNSYS(TRaNsient SYstems Simulation program)를 통한 

계산과 실제 실험의 검증을 진행하였다. 검증에 사용된 툴인 

TRNSYS의 내부에서 히트파이프는 유효 열전도도가 일반적 

고체에 비하여 큰 값을 갖는 열전도율이 매우 높은 전도체로 

간주하였고, 실험 결과와 해석을 통한 결과를 비교하여 15% 

이내의 오차를 보였다. Jouhara et al.(8)은 평판 휜을 적용

한　써모사이폰 열교환기를 다양한 기울임 각도와 열유속 조

건에서 실험과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하지만 써모사이폰 

내부의 상변화 열전달 현상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없었으며, 

열교환기의 기울임 각도는 0°(지면에 대하여 수평)에서 90°

(지면에 대하여 수직)까지 22.5° 간격으로 설정하였다. 총 5

가지 기울임 각도 조건에서의 실험 결과, 90°에 가까워질수

록 열교환기는 더 높은 유용도를 보였고, 이 경향은 열유속

이 높아질수록 뚜렷하게 나타났다. 앞서 설명한 선행 연구들

은 써모사이폰 내부의 상변화 현상에 의한 열전달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았거나, 관 전체를 높은 유효 열전도도를 갖는 

열전도율이 매우 높은 고형 전도체로 간주하여 고정된 상수 

값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열교환기의 작동에 필요

한 동력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성능 지표인 압력강하

(pressure drop)를 의미있게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써모사이폰 열교환기 설계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하여 Fortran 기반 써모사이폰 열교환기 열설계 프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기존의 열설계 프로그램 

대비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갖는다. 먼저, 써모사이폰 내부 

상변화 현상에 대한 경험적 상관식을 적용하여 열교환기 성

능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열교환기 사용

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할 동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압력강하를 계산하였다. 압력강하의 계산을 위하여 관군을 

지나는 외부 유동에 대한 경험적 상관식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마찰 계수를 이용하였다. 열성능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써모사이폰 열교환기의 성능을 계산할 수 있는 열설계 프로

그램을 작성하였다. 다양한 상관식들과 열성능 예측 모델을 

통하여 수치해석적인 방법에 비하여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열설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열설계 프로그

램을 검증하기 위하여 직접 써모사이폰 열교환기를 제작하

여 열성능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열성능 시험 결과와의 비교 

Fig. 1 Thermosyphon heat exch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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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검증을 통해 열설계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2. 이론적 성능 해석 모델

2.1 써모사이폰 열교환기 성능 계산

써모사이폰 열교환기 설계 프로그램의 성능 계산 과정을 

Fig. 2에 도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열교환기의 성

능을 계산한다. 먼저, 프로그램에 열교환기의 크기, 내부에 

배치된 써모사이폰의 개수 및 배열 등의 초기 필요 정보들을 

입력한다. 필요 조건들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이를 기반으

로 열교환 면적, 유체 속도와 같이 열교환기의 형상에 대한 

정보가 반영된 인자들을 계산한다. 계산된 형상 기반 인자들

은 유체의 입구 조건과 함께 열교환기 내부 초기 평균 온도

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며, 이를 통해 해당 온도에서 유체의 

물성치 또한 계산한다. 계산된 유체의 물성치들은 열교환기

의 대류 열전달계수, 압력 손실, 써모사이폰의 열저항 등을 

예측하는 상관식에 활용되며, 이를 통해 초기 총괄 열전달계

수 및 NTU(Number of Thermal Unit)를 계산한다. ε-NTU

법에 기반하여 획득된 NTU를 통해 유용도를 계산하고 이를 

통하여 열전달률을 구한다. 구해진 열전달률을 통하여 각 입

구단의 질량유량 및 비열 조건과 함께 초기 출구 온도를 계

산한다. 이러한 일련의 계산과정을 최종 계산된 출구 온도와 

이전 계산된 출구 온도간의 차이가 10-6
℃이하가 될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수렴된 출구 온도로부터 계산한 

열전달률을 기반으로 점성한계(viscous limit)(9), 음속한계

(sonic limit)(10), 유입한계(entrainment limit)(11), 비등한계

(boiling limit)(12) 등의 여러 써모사이폰의 작동한계

(operation limit)를 넘지 않는지 검증한 후 문제가 없다면 

그 결과를 출력한다.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정보들은 열교환

기 출구온도, 유용도, 열전달률, 그리고 압력강하이다. 본 연

구에서 적용된 프로그램 내의 모든 물성치들은 오픈 소스 라

이브러리인 CoolProp(13)을 이용하여 취득하였다.

2.2 열저항 분석

본 열설계 프로그램을 통한 열교환기의 열성능 계산은 열

저항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개별 써모사이폰의 내부에

서 이루어지는 열전달이 Fig. 3에 그려져 있으며, 총 열저항

은 식 (1)과 같다.














(1)


는 각각 고온부와 저온부에서의 써모사이폰과 열

교환기 외부 유체 사이의 대류 열저항, 
는 고온부와 

Fig. 2 Design program flow chart Fig. 3 Thermal resistances of thermosyp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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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부 써모사이폰 벽면에서의 반지름 방향의 전도 열저항, 

그리고 





는 써모사이폰 내 증발부에서의 풀비등 열저

항과 응축부에서의 막응축 열저항이다. 은 단일 써모사

이폰의 전체 열저항을 의미한다.

각 써모사이폰의 총괄 열전달계수(UA)는 정의에 의해 식 

(2)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2)

이 때 


는 단일 써모사이폰의 열전달 면적을 고려한 

총괄 열전달계수(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를 의미

한다. 열교환기는 복수의 써모사이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

문에, 이에 따른 열교환기 전체의 열전달 면적을 고려한 총

괄 열전달계수는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는 열교환기의 전체 열전달 면적을 고려한 총괄 열

전달계수이고, 는 열교환기 내 써모사이폰의 수를 의미

한다.

2.3 써모사이폰 관군에 대한 상관식의 적용

써모사이폰 열교환기 내부의 열전달 현상은 Fig. 4와 같

이 응축부와 증발부에서 외부 유동이 관군을 지나며 강제 대

류가 일어나는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양한 외부 유체

의 상태와 관군의 형상 조건에 따른 선행 연구들(14-16)이 진행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압력강하와 열전달의 계산을 위하여 

선행 연구들 중 매끈한 관군에 대한 상관식들을 적용하였다.

2.3.1 관군에 대한 압력강하 상관식

매끈한 관군에서의 압력강하에 대한 상관식은 식 (4)의 

Gaddis와 Gnielinski(17)의 상관식을 사용하였다.

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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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g는 하겐 수로, 압력강하에 대한 무차원수이다. 하첨자 

lam, turb는 층류(laminar)와 난류(turbulent) 조건에서의 

하겐 수, 하첨자 s는 엇갈림 배열(staggered array)을 의미

한다. 는 관 사이의 간격에 대한 영향을 의미하며, 는 

관의 수에 의한 영향을 의미한다. 은 관군의 열 수를 의미

한다. a는 유동 방향의 관 사이 간격을 관 직경으로 나눈 값

이며, b는 유동 수직 방향의 관 사이 간격을 관 직경으로 나

눈 값이다.

압력강하 는 하겐 수를 통하여 계산할 수 있다.










Hg (5)

이 때 는 유체의 점성계수, 는 밀도, 그리고 는 관의 

외경을 의미한다.

2.3.2 관군에 대한 열전달 상관식

앞 절에서 제시된 상관식을 이용해 구한 하겐 수를 통해 관

군과 외부 유동사이의 열전달에 관련된 무차원수인 누셀 수를 

구할 수 있다. 열전달에 관한 상관식은 식 (6)의 Martin(18)이 

제시한 상관식을 사용하였다.

Nu d Lq

Lq








HgPr for b≥

HgPr for b

(6)

Lq는 레베크 수이다. Pr은 유체의 프란틀 수이다. c는 관 

사이의 대각선 길이를 직경으로 나눈 값이다.

외부 대류에 의한 관군의 열전달 계수인  는 누셀 수를 

통하여 계산할 수 있다.

  



Nu d (7)

이 때, 는 유체의 열전도도이다.Fig. 4 External flow across tube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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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내부 상변화 열전달 상관식

써모사이폰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부 상변화는 크게 증발

부에서 일어나는 증발 및 비등과 응축부에서 일어나는 응축

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써모사이폰

은 작동유체의 충진율(filling ratio, FR)과 가해지는 외부 

열유속에 따라 최대 12 kW/mK정도의 유효열전도도를 가진

다.(19) 기존의 써모사이폰 열교환기 연구들은 실험이나 해석

을 이용하여 얻은 고정된 유효열전도도를 통해 써모사이폰 

전체를 열전도율이 매우 높은 전도체로 가정한 후 해석을 수

행하였다. 고정된 유효열전도도의 사용을 통하여 써모사이

폰 내부의 복잡한 상변화 현상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지

만, 열유속의 조건에 따라 매번 변화하는 써모사이폰 내부의 

열전달 성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써모사이폰 내부의 현상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상

변화 열전달 현상을 모델링한 경험적 상관식들을 이용하여, 

관 내부의 열전달 성능을 예측하였다.

써모사이폰의 증발부에서는 풀비등이 지배적인 열전달 현

상인 것으로 알려져있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핵 비등 

열전달에 대한 Cooper(21)의 상관식(hPB)을 사용하였다.





 

  log

log


 



  (8)

이 식에서 는 써모사이폰 내부 압력, 는 작동유체의 

임계점 압력, 

는 표면 조도 계수, 그리고 은 작동유체의 

분자량이다.

증발부 내에서 풀비등이 일어나는 영역은 써모사이폰 내

부 작동유체의 충진율의 영향을 받는다.

 



× (9)

이 때 는 액체 상태의 작동유체의 부피, 는 써모사이

폰 내경 기준 증발부의 부피이다. 두 값의 비율인 충진율 FR 

은 증발부 내에서 작동유체가 차지하는 부피를 나타낸다.

증발부에서의 풀비등에 의한 열저항(RPB)은 식 (10)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10)

이 식에서 는 관의 내경, 는 써모사이폰 증발부의 길

이이다.

써모사이폰의 응축부에서는 상변화된 증기들이 응축부 벽

면에서 주로 막응축에 의해 열을 전달한다.(22) 본 연구에서는 

막응축의 열전달을 예측하기 위해 일반적인 막 두께를 계산

하는 대신, 무차원수 A를 사용하도록 수정된 층류 영역에 대

한 Kutateladze의 상관식과 난류 영역에 대한 Labuntsov(23)

의 상관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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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 때 , , 는 작동유체의 열전도도, 마찰계수, 그리고 

동점성계수이다. 는 응축부의 길이, 
 는 각각 작동

유체의 포화온도와 표면온도이다. 는 중력가속도, 
′ 는 현

열에 의한 효과를 포함하도록 수정된 잠열을 의미한다.

응축부의 열저항(RFC)은 식 (12)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2)

2.4 ε-NTU법을 이용한 성능계산

일반적으로 열교환기의 열성능 계산에는 대표적으로 대수

평균온도차(Logarithmic Mean Temperature Difference, 

LMTD)를 이용하는 방법과 ε-NTU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

으며, 주어진 조건에 따라 최적의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중

요하다. 대수평균온도차를 이용하는 방법은 열교환기의 출

입구 온도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조건으로 고온부와 

저온부의 입구 온도만 사용되는 현재 열교환기 성능 계산 프

로그램에서는 활용되기 힘들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출구 온도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성능 계산이 가능한 

ε-NTU법을 사용하였다. ε-NTU법은 최대 달성 가능한 열

전달률을 의미하는 max와 실제 열전달률 의 비로 표현되는 

유용도()와 열교환기의 열적인 크기를 의미하는 무차원수인 

NTU(Number of Transfer Unit)사이의 관계로 표현된다. 

두 무차원수는 모든 열교환기에 대하여 식 (13)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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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3)에서 ε는 유용도, q는 실제 열전달률, qmax는 이론

상 가능한 최대 열전달률이다. Cc, Ch은 각각 저온부, 고온부

에서의 열용량이다. Cmin과 Cr은 각각 Cc, Ch 중 작은 값과, 

두 값의 비이다. Tc,i, Tc,o는 각각 열교환기 저온부의 입구와 

출구의 온도이고, Th,i, Th,o는 각각 열교환기 고온부의 입구

와 출구의 온도이다. NTU는 전달단위수로, 열교환기의 해석

에서 널리 사용되는 무차원수이다. 또한, 이 관계는 대향유

동 열교환기에서 식 (14)와 같이 유도할 수 있다.(23)

 











 expNTU 

expNTU


for


NTU

NTU
for



(14)

같은 체적의 열교환기라면, 평행유동 열교환기에 비하여 

대향유동 열교환기에서 큰 온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더 높은 효율을 보인다. 따라서, 평행유동의 사용이 

강제되는 일부 환경을 제외하고는 대향유동 열교환기의 사

용이 대부분을 이루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대향유동만을 

고려한 열교환기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3. 써모사이폰 열교환기 열성능 시험

3.1 열교환기와 성능 시험 장비

본 설계 프로그램은 핀이 없는 매끈한 타입의 구리 관으로 

제작된 써모사이폰 열교환기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실

제 제작된 써모사이폰 열교환기의 실험 결과와 비교, 검증하

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써모사이폰 열교환기 내부의 파이

프는 엇갈림 배열로 구성하였고, 동일 면적에서 더 높은 유

용도를 얻기 위하여 고온부에 2개, 저온부에 4개의 배플을 

설치하였다. 배플의 설치로 인한 효과 또한 프로그램에 적용

되어, 실험값과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열교환기 성능 시험을 위한 실험 장치는 Fig. 5에 나타나 

있다. 써모사이폰 열교환기의 고온부에 일정한 온도와 유량

의 공기(air)를 공급하기 위하여 송풍기와 에어 히터를 이용

하였으며, 고른 온도 분포의 유동을 얻기 위하여 스태틱 믹

서를 사용하였다. 저온부에서도 일정한 온도와 유량의 물

(water)을 공급하기 위하여 항온조를 사용하였다. 고온부에

서는 벤투리를 통하여 질량 유량을 측정하였고, 저온부에서

는 유량계를 이용하여 질량 유량을 측정하였다. 열교환기의 

입구와 출구에서의 온도와 압력강하를 측정하여 각각의 평

균온도로 표현하였다. 압력강하의 경우 측정 상의 한계로 인

하여 열교환기 출입구에서의 확장, 축소부에서의 압력손실

이 포함된 값을 기록하였으나, 이러한 부차적 손실에 의한 

값도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2 열교환기 성능 시험 조건

열교환기에서 열교환을 진행하는 두 유체는 각각 고온부

의 경우 공기, 저온부의 경우 물을 이용하였다. 다양한 조건 

하에서 프로그램을 검증하기 위하여 열교환기 입구의 온도

는 고정한 상태로, 열교환기 입구의 질량유량을 변경하며 실

험을 진행하였다. 표준 조건을 기준으로, 열교환기 저온부와 

고온부의 질량유량을 각각 ±15%, ±30%로 변경하여 총 9 가

지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3.3 불확도 계산

써모사이폰 열교환기 열성능 시험의 결과의 신뢰도를 평

가하기 위하여 불확도 계산을 진행하였다.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의 

Fig. 5 Thermosyphon heat exchanger performance test 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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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불확도 표현 지침에 따라 열교환기의 고온부와 저온부

에서의 열전달률과 압력강하, 그리고 열교환기의 유용도에 

대하여 불확도 계산을 진행하였다.(24) 각 불확도 인자에 대해 

식 (15-17)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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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측정기기를 통한 측정값의 분포는 사각형 형태의 분

포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95%의 신뢰 수준에서의 상

대 확장 불확도를 계산하였다. 불확도 계산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4. 결과 및 검토

4.1 열교환 성능 시험 및 해석 결과

열교환기의 열성능에 관련된 주요 지표인 열전달률과 유

용도에 대하여 성능 시험 결과와 해석 프로그램 사이의 비교

를 진행하였다. Fig. 6은 저온부와 고온부 중 한 쪽의 질량 

유량을 고정한 채로, 다른 한 쪽의 질량 유량을 변화시켜가

며 실험한 데이터와 동 조건에서의 해석 결과를 비교한 그래

프이다. 저온부의 질량유량을 고정한 채로 고온부의 질량유

량을 변화시켰을 때, 열교환기의 열전달률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유용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식(13)에서 

제시된 유용도의 정의를 고려하였을 때, 두 열교환 유체 중 

고온 공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열용량을 가지기 때문이다. 고

온부의 질량유량을 고정한 채로 저온부의 질량유량을 변화

Fig. 6 Performance comparison (a) fixed cold fluid 

(b) fixed hot fluid

Heat transfer rate of hot side

Result of a measurement 12.98∼19.76 kW

Combined standard uncertainty 0.23∼0.31 kW

Relative expanded uncertainty 2.52∼4.76 %

Heat transfer rate of cold side

Result of a measurement 12.80∼19.69 kW

Combined standard uncertainty 0.17∼0.32 kW

Relative expanded uncertainty 1.47∼1.91 %

Effectiveness of heat exchanger

Result of a measurement 49.82∼60.47 %

Combined standard uncertainty 0.39∼0.41 %

Relative expanded uncertainty 1.30∼1.62 %

Pressure drop of hot side

Result of a measurement 130.54∼451.89 Pa

Combined standard uncertainty 0.51∼0.52 Pa

Relative expanded uncertainty 0.22∼0.78 %

Pressure drop of cold side

Result of a measurement 20.91∼62.58 Pa

Combined standard uncertainty 0.12∼0.12 Pa

Relative expanded uncertainty 0.36∼1.10 %

Table 1 Result of uncertain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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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경우, 열전달률과 유용도가 소폭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열성능 시험 결과와 해석 결과 모두 저온부의 질량

유량이 –30%까지 감소하더라도 물의 비열이 공기에 비하여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고온부에 비하여 더 높은 열용량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4.2 압력강하 성능 시험 및 해석 결과

열교환기에서 발생하는 압력강하를 예측하는 것은 유체를 

공급하는 펌프 또는 송풍기 등의 스펙을 결정하고, 이로 인

해 발생되는 필요 에너지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

다. 즉, 열교환기의 성능 예측 시 압력강하의 예측을 함께 진

행하여 열교환기가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동력의 크

기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Fig. 7은 각각 고온부의 질량유량 변화에 따른 압력강하

와, 저온부의 질량유량 변화에 따른 압력강하 그래프이다. 

각 그래프에서 공통적으로 질량 유량이 변하는 부분의 압력

강하는 질량 유량과 비례하게 증가하고, 고정된 질량 유량을 

갖는 부분은 압력강하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확

인할 수 있다. 고온부의 공기의 경우, 질량유량의 변화에 따

라 최대 약 470 Pa의 압력강하를 보인 반면, 저온부 냉각수

의 경우 최대 60 Pa에 그쳤다. 이를 통해, 비슷한 질량유량

이더라도, 상대적으로 작은 밀도를 가지는 공기가 더 큰 유

속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 프로그램의 검증

열교환기 성능 시험과 설계 프로그램 해석의 비교 결과 열

전달 성능과 압력강하에 대한 예측 모두 높은 정확도를 보였

다. 열교환기 성능의 경우 열전달률에 대하여 최대 1.6%, 평

균 0.8%의 오차를 보였으며, 유용도의 경우 최대 1.5%, 평균 

0.8%의 오차를 보였다. 압력강하의 경우 고온부에서 최대 

4.1%, 평균 3.3%의 오차를 보였고, 저온부에서는 최대 

9.1%, 평균 7.1%의 오차를 보였다. 

실험값과 프로그램을 통한 값을 비교한 결과 열성능 예측

에 비하여 압력강하 예측에서 상대적으로 큰 오차를 보였다. 

설계 프로그램 상의 관군에 의한 압력강하와 출입구에서 발

생하는 부차적 손실에 의한 압력강하의 비를 보았을 때, 압

력강하 측정의 기준이 되는 두 지점의 사이에 존재하는 출입

구에서의 부차적 손실이 오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열교환기와 열성능 시험 장치의 결합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 압력강하의 오차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열성능 부분에서는 고온부와 저온부 모두 평균 1% 미만

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는 선행 연구자들(4-8)이 보고한 

오차에 비하여 평균 4%∼15% 정도 우수한 값이다. 이를 통

해 대향유동의 ε-NTU법과 열저항 분석을 이용한 계산 모델

이 열교환기 성능 분석에 있어서 타당한 방법이라는 것을 재

차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안된 수치해석 방법 대

비, 적은 계산 비용으로 써모사이폰 열교환기의 열성능 및 

압력강하를 예측하는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실

제 써모사이폰 열교환기를 제작하고 성능 시험을 진행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열설계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검증하였

다. 주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써모사이폰 열교환기의 형상, 입구에서의 유체 온도, 

그리고 질량유량을 입력 변수로 받아 열전달률, 유용

도, 그리고 압력강하와 같은 성능 지표를 예측하는 프

로그램을 제작하였다.

2) 써모사이폰 열교환기의 해석을 위하여 열교환기 내부

에서 일어나는 상변화 열전달을 비롯한 여러 열전달 

현상들에 대한 경험적 상관식들과 ε-NTU법을 사용하

였다.

3) 제작한 열교환기 설계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하여 실제 
Fig. 7 Pressure drop comparison (a) fixed cold fluid 

(b) fixed hot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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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모사이폰 열교환기를 제작하고, 열성능 평가를 진행

하여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열성능에 

대하여 최대 1.6%, 평균 0.8%의 오차를 보였으며, 압

력강하에 대하여 최대 9.1%, 평균 5.2%의 오차를 보

였다.

4) 비교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열설계 프로

그램의 성능 해석 결과가 실제 써모사이폰 열교환기의 

성능을 1% 미만의 오차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개발된 써모사이폰 열설계 프로그램

이 수치해석적 방법에 비하여 적은 계산 비용으로 여러 형태

의 써모사이폰 열교환기의 설계에 적용되어 국내의 히트파

이프 열교환기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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