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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veral working fluids for Organic Rankine Cycle(ORC) were recommended by many researchers. However, the 

recommended optimal working fluids were not exactly same because the operating conditions of ORC and application were 

different. The major parameter to select the working fluid for ORC was the temperature of available thermal energy. In this 

study, low-grade thermal energy was used for the heat source for ORC and the appropriate working fluids were searched among 

26 candidate working fluids. The requirements to be a working fluid for ORC were reviewed and the cycle analysis for simple 

cycle was conducted with 75℃ and 35℃ at the turbine inlet and exit, respectively. R600, R601, toluene were best candidates 

if the system could work without leaking the working fluid. Next, R236ea, R245ca, R245fa were recommended because they 

are not inflammable working fluids as well as better efficiency. 

1. 서  론

화석연료 자원이 고갈되어 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신 ․
재생에너지의 활용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

러한 것으로는 풍력, 태양열, 지열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유기랭킨 사이클(ORC: Organic Rankine 

Cycle) 은 태양열이나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열, 지열 등의 

열원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ORC에서 작동유체를 물이 아닌 유기물을 

사용하므로 증발온도가 수증기에 비하여 낮고, 응축온도는 

높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온도의 열원이 있는 경우에도 사이

클 형성이 용이하다. 따라서 저온의 열원이 있더라도 전기에

너지로의 변환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Fig. 1은 ORC의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ORC의 작동은 

증발기(F)에서 가열된 작동유체가 터빈(A)에서 팽창하면서 

동력을 발생하고, 이 동력은 발전기(B)에서 전기에너지로 변

환된다. 터빈에서 팽창된 작동유체는 응축기(C)에서 액체상

태로 응축되어, 임시저장소인 탱크(D)로 보내졌다가 펌프(E)

에서 가압되어 다시 증발기로 보내지는 순환사이클을 형성

하면서 동력을 얻는다. 증발기(F)에서 작동유체를 가열할 수 

있는 다양한 열원을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조건에 합

당한 작동유체가 필요하다

ORC의 작동유체로는 유기물뿐만 아니라 무기물도 고려되

고 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물질들이 작동유체로 사용가능

하다. 작동유체의 선정에서 중요한 점은 이용하고자 하는 열

원의 온도로부터 작동유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이클을 

형성하여, 터빈에서 높은 출력을 얻으면서도 높은 사이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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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an organic Rankine system

Authors Applications Recommended Working Fluids

Tchanche
(1)

Solar
R134a>R152a>R600>R600a>

R290: <90℃

Hung
(2)

WHR
benzen>R113>R11>R12>R134a>

ammonia

Lai
(3)

WHR cyclopentane: 280-350℃

Roy
(4)

WHR R123: <135℃

Liu
(5) GeothermalW

HR

water, ammonia, ethanol: 

inappropriate

Facao
(6)

Solar
Cyclohexane: 80-150℃

R245fa: 200-250℃

Wang
(7)

WHR
R123: 100-180℃

R141b :>180℃

Dai
(8)

WHR R236ea: 80-135℃

Cong
(9)

Solar R123>isobutane

Lemort
(10)

WHR, solar n-pentane>R123>R245fa>R134a

Borsukiewicz-

Gozdur
(11)

Geothermal, 

WHR

R227ea, R245fa, Propylene:

80-115℃

Fernandez
(12)

ICE, WHR siloxanes: 140-260℃

Declaye
(13)

WHR R245fa: 150-200℃

Gu
(14)

WHR R113>R`13>R245fa>R600a

Lecompte
(15)

CHP R245fa>R152a>R1234yf

Drescher
(16)

Biomass toluene: 90-200℃

Al-Weshashi
(17)

Geothermal R236ea ,R236fa, R227ea 

Gao
(18)

WHR R152a, R143a: 220℃

Mago(19) WHR

R113: >177℃

R123: 147-177℃

Isobutane: 102-137℃

Dalta
(20)

WHR toluene: 100℃

Saleh
(21)

Geothermal

R236ea, R245ca, R245fa, R600, 

R600a, RE245:

100-350℃

Mikielewic(22) CHP ethanol, R123, R141b: 170-200℃

Masizza(23) WHR R125, R134a

Aljundi(24) Geothermal isopentane, butane: 100℃

Mago
(25)

WHR

R113: >157℃

R245ca, R245fa: 107-157℃

isobutane: <107℃

Pan
(26)

WHR R600a, R227ea: 90℃

Hung
(27)

OTEC, benzene>R11>R113

Badr
(28)

WHR
R11: simple cycle

 R113: regenerative cycle

Lakew
(29)

WHR
R227ea: 80-160℃

R245fa: 160-200℃

Table 1 Recommended optimal working fluids for ORC

율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ORC에서 사이클 효율은 터빈에서의 출력뿐만 아니라 사이

클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력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일

반적으로 사이클 효율은 카르노사이클에서와 같이 사이클을 

구성하는 열원의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유리하다. 하지만 저

온 열원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ORC를 운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열원의 온도범위에 따라 운전 가능한 작동유체를 선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열원으로부터 

여러 작동유체를 고려하여 ORC에 적용 가능한 작동유체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Table 1은 이런 연구결과들로부터 추

천된 적합한 작동유체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러 고온영역

의 온도범위와 적용하는 분야도 보여주고 있다. 적용분야에서 

ICE(Internal Combustion Engine)는 내연기관의 bottoming 

사이클이나 내연기관에서 배기가스나 라디에터에서 배출되는 

열원을 이용하는 경우이고, WHR (Waste Heat Recovery)는 

일반적인 폐열을 회수하여 발전하는 경우이다. OTEC(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은 해양온도차 발전분야이며, 

CHP(Combined Heat and Power Units)는 발전과 열원을 동

시에 저장 및 활용하는 분야이다. 그 외에도 태양열, 지열, 바

이오매스 등의 열원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도 있다.  

Table 1에서 추천된 작동유체들은 연구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열원의 종류나 

열원의 온도가 상이하므로 이러한 운전 조건에 적합한 작동

유체도 달라졌다. 하지만 추천된 작동유체들로부터 실제 적

용하기 위한 작동유체를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동유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작동유체의 물성치가 사이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

하고, 이를 기준으로 저온 열원을 활용하기 위한 ORC 구성

에 적합한 작동유체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2. 작동유체의 요구특성

ORC의 작동유체로 사용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에 대

하여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30-32)

한 

결과가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Table 2에 정리하여 놓았다. 

크게 네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환경적인 부분에서 ODP, 

GWP, AL이 작은 작동유체를 선정하는 것이 당연하겠다. 

이 부분의 데이터는 Calm and Hourahan
(33)

에 의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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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Properties Requirement

Environmental

ODP 

(Ozone depletion potential)
↓

GWP 

(Global warming potential)
↓

AL (Atmospheric life) ↓

Safety
Toxicity ↓

Flammability ↓

Thermo-

dynamic

Density ↑

Viscosity ↓

Thermal conductivity ↑

Latent heat of vaporization ↑

Specific heat capacity of 

liquid 
↓

Melting temperature ↓

Critical temperature ↑

Pressure at atmospheric 

temperature
↑

Saturated vapor curve dry, isentropic

Sound of speed ↑

Process

Efficiency ↑

Maximum operating pressure ↓

Mass flowrate ↓

Critical pressure ↑

Volume flowrate ↓

Cost of working fluids ↓

Table 2 Requirements to be used as working fluids of ORC 

된 수치를 참조할 수 있다. 특히 작동유체가 CFC나 HCFC 

계열의 냉매는 ODP가 있으므로 이들의 사용에 대하여서는 

늦어도 2040년에는 폐기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으므로 참조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에 관한 규정은 ASHREA의 규정
(34)

을 참조

할 수 있는데 유해성은(A: 무해, B: 유해) 두 분류로 하였으

며, 가연성은(1: 안전 2: 중간, 3: 가연) 세 분류로 구분하여 

놓았다. 따라서 유해성이 없고 가연성이 없는 작동유체를 선

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작동유체가 시스템에 사용되는 

다른 재질들과 화학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온도의 

변화에 따라 작동유체에 화학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지

를 확인하여야 한다. 

열역학적인 부분에서 작동유체의 밀도가 크면 장치의 크

기가 작아지므로 큰 밀도를 선호하게 되고, 점성이 낮아야 

열전달이 증가하고 압력손실이 감소하게 된다. 열전달율의 

증가는 장치를 작게 할 수 있고, 기화잠열은 큰 것이 선호되

는데 이 부분은 연구자에 따라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므로 추

가적인 설명을 3절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액체상태에서의 비

열계수는 작을수록 적은 열량으로도 높은 온도를 얻을 수 있

으므로 시스템 효율에 유리하다. 장치를 가동 하지 않는 기

간에 액체상태를 유지하려면 녹는점은 낮아야 하며, 임계온

도는 아임계작동을 위하여서는 작동온도보다 높은 것을 택

한다. 대기 온도에서의 작동유체의 압력은 대기압보다 높아

야 시스템에 공기혼입을 방지할 수 있으며, T-s 선도에서의 

포화증기선도의 기울기는 양의 값을 갖는 작동유체는 건냉

매(dry)나 등엔트로피 작동유체로 분류되어 터빈의 작동을 

위한 과열증기상태를 만들 필요가 없으므로 시스템 효율에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작동유체의 음속은 공기보다 대체적

으로 낮다. 분사속도가 낮으면 터빈의 크기가 커져야 하므로 

높은 음속을 갖는 작동유체가 유리하다.

운전에 따른 조건으로는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작동유

체와 시스템의 운전압력이 낮아서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작

동유체를 선정할 것이고, 질량유량이나 부피유량이 적은 것

이 장치를 작게 할 수 있다. 또한 아임계 영역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임계압력이 작동압력보다 높아야 한다. 

3. 기화잠열의 영향

터빈에서 작동유체가 팽창하는 경우에 터빈 출구에서 액

적이 발생되어 터빈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터빈 효율이 줄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습냉매(wet) 작동유체(T-s 선도에

서 포화증기선도의 기울기가 음인 경우)는 과열한 후에 터빈

으로 보내지게 된다. 반면에 등엔트로피나 건냉매 작동유체

는 터빈 입구에서 작동유체가 포화증기 상태이면 터빈출구

에서도 과열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터빈에서의 팽창

은 작동유체가 과열증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에 터빈의 팽창에 따른 출력은 단순히 식 (1)에서와 

같이 입구와 출구에서의 온도와 압력을 기준으로 출력을 얻

을 수 있으나 기화잠열과는 연관을 지울 수가 없다. 

      (1)

Hung et al.(2)과 Yamamoto et al.
(35)

는 기화잠열이 작

은 작동유체가 시스템에 유리하다하여 잠열이 작은 작동유

체를 추천하였다. 반면에 다른 연구자
(1,30,31)

들은 기화잠열이 

큰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여 큰 기화잠열을 갖는 작동유체를 

추천하였다. 작동유체의 기화잠열과 출력과의 연관을 위하

여 터빈의 팽창 과정은 포화증기 선도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여 기화잠열이 터빈의 출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Chen et al.
(26)

이 정리하여 놓았다. 터빈에서 작동유

체가 팽창하는 경우에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되므로, 온도의 

감소에 따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는 습냉매 작동

유체는 이러한 가정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 특성을 보여줄 수 

있다. 포화증기선도에서 작동유체가 상변화를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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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Fluids

Latent Heat at   

[kJ/kg]

Cp

[kJ/kg-K]



Eq.(5)



Eq.(1)

R227ea 73.7 1.1244 10.77 14.29

RC318 76.0 1.1244 10.97 13.71

R123 148.3 0.7536 21.12 22.58

R245fa 156.7 1.0737 22.54 24.84

R601) 323.4 1.8685 46.23 49.29

Table 3 Comparison of properties of five working fluids with 

different latent heat of vaporization  

두 상(two phases)를 분리하는 선(line)이 공존하는데, P-T 

선도 상에서 이 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Clausius-Clapeyron 

relation (2)를 적용하였다.



∆


 (2)

식 (2)에서의 은 기화잠열이고, 는 비체적을 나타낸다. 

식 (2)에서 상변화에 따른 비체적의 변화는 액체상태의 비체

적에 비하여 기체상태의 비체적이 냉매의 경우라도 상당히 

크므로 ∆≅ 로 단순화한다. 다음으로 터빈에서 팽창에 

따른 입구와 출구상태에 대한 관계식을 얻기 위하여 작동유

체를 이상기체방정식을 만족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터빈의 

입구상태에서 출구상태까지 적분하면 식 (3)이 얻어진다.

ln
   








 (3)

식 (3)은 터빈에서의 팽창비와 기화잠열의 관계를 보여준

다. 터빈에서 팽창이 등엔트로피 과정으로 발생한다면 터빈에

서의 출력은 식 (1)을 사용하여 식 (4)와 같이 얻을 수 있다.

 
 

 

 

 (4)

식 (4)의 팽창비를 식 (3)을 사용하여 정리하면 식 (5)된다.

 
 












 (5)

식 (5)에서 은  보다 항상 크므로 기화잠열 커지면 

터빈에서의 출력은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에 단순화한 가정

들이 적용되었기에 정성적인 판단을 위한 것으로 고려하여

야 한다. 실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입출구 온도에서 작동하는 터빈을 기준으로 기화잠열에 차

이가 있는 등엔트로피 특성을 가진 5개의 작동유체를 고려하

여 본다. 비교를 위하여 터빈 입구온도를 75℃로 설정하고 

출구온도는 30℃로 하였다. 비열계수는 이 온도에 대하여 평

균한 값을 적용한다. Table 3은 고려된 작동유체의 물리적 

특성과 출력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식 (5)의 적용으로 얻어진 터빈에서의 출력과 실제 등엔트

로피 팽창에서 얻어질 수 있는 출력을 Table 3에서 보여주고 

있다. 비록 R227ea의 경우에는 두 결과에서 30% 이상 차이

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식 (1)에서 얻어진 출력과 식 (5)에

서 얻어진 출력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식 

(5)에서 얻어진 결과는 잠열의 증가에 대하여 터빈출력이 증

가함을 보여주고 있으나, 실제 작동유체의 선도에서 얻어진 

터빈의 출력 결과는 그렇지만은 않다. 즉, RC318의 기화잠

열은 R227ea보다 크지만 식 (1)에 의한 터빈의 등엔트로피 

출력은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등엔트로피나 

건냉매 작동유체의 경우에 터빈에서 작동유체가 팽창 할 때 

터빈내에서 과열상태를 유지하지만 Clausius-Clapeyron 

relation 에서는 포화증기상태를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 계

산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최종수식을 얻기 위하여 단순

화한 가정들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기화잠열이 큰 작동유체를 적용하는 것이 터빈의 출력을 

증가하는데 유리하지만 기화잠열이 큰 작동유체가 ORC 사

이클의 효율증가에 좋다라고 할 수는 없다. 앞서 연구자들이 

기화잠열이 큰 작동유체를 추천한 것과 작은 작동유체를 추

천한 것의 차이는 터빈의 출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냐, 아니

면 사이클의 효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냐에 따라서 판단되어

진다. 사이클의 효율은 터빈을 가동하기 위하여 소모되는 입

력을 기준으로 터빈의 출력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

화잠열이 작은 작동유체는 터빈을 가동하기 위한 입력을 적

게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이클 효율의 입장에서는 입력이 줄

어드는 만큼 터빈의 출력은 감소하겠지만 터빈에서의 출력 

감소폭이 입력 감소폭 보다 적다면 사이클 효율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력을 버려지는 열원이라고 가정하

다면 사이클의 효율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당연히 

터빈 출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4. 사이클해석

2절과 3절의 부분에 걸쳐서 작동유체를 선정하는데 필요

한 요구조건들을 정리하였지만, 이러한 요구조건을 모두 만

족하는 작동유체는 없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작동유체를 선

정하는 것은 사이클 해석을 통하여 선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미 추천되어진 작동유체와 새로 개발되

어진 혼합냉매들을 고려하여 저온 열원을 활용하는 ORC에 

적합한 작동유체에 대하여 알아본다. 

서론에서 ORC 사이클의 작동에 관하여 설명한 부분을 참

조하면 터빈을 작동하기 위한 입력과 터빈에서의 출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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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사이클 효율을 정의 할 수 있다. 입력은 작동유체를 

가열하기 위한 열에너지와 펌프에서의 기계적 에너지가 추

가되어야 한다. 응축기를 가동하기 위한 또 다른 기계적 에

너지나 열에너지의 소모가 있지만, 이것은 ORC의 설치 장소

에 따라서 응축을 위한 동력이 전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상호비교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이클 효율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순 사이클을 

나타내는 Fig. 1을 기준으로 펌프에서 소모되는 동력

(  )은 식 (6)과 같다. 하첨자의 숫자는 Fig. 1에서 표

기된 숫자와 동일한 위치를 나타낸다.

    (6)

펌프출구에서의  는 펌프효율()에 따라 달라진다. 

   

  
(7)

 

식 (7)에서 는 펌프가 등엔트로피 작동을 하여 작동유

체를 터빈입구 압력까지 가압하였을 때 얻어지는 엔탈피를 

의미한다. 따라서 펌프 출구에서의 엔탈피는 펌프효율에 의

하여 달라지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펌프의 효율을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펌프를 고려하여 75%로 적용하였다. 또한 증

발기나 응축기에서의 압력손실은 열교환기의 크기나 작동유

체의 점성 등에 의하여 좌우된다. 따라서 압력손실은 없다고 

가정한다. 

가압된 작동유체는 증발기에서 가열되어 액체상태에서 포

화액체상태로 되었다가 포화상태에서 가열되어 포화증기상

태로 된다. 이 때 필요로 하는 입력(  )은 식 (8)과 같이 얻

어진다. 

      (8)

이 입력은 액체상태에서 가열되는 입력()과 기화잠열

()로 구성된다. 만일 습냉매 작동유체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터빈출구에서 액적의 발생이 없도록 과열증기를 만들어야 

하므로 과열증기열이 추가적으로 있다. 다음으로 터빈에서

의 출력()은 터빈입구에서의 상태()와 출구에서의 상태

()를 기준으로 얻게 되지만, 출구 상태는 터빈의 효율()

에 따라 달라진다. 

     × (9)

터빈의 종류나 설계방법에 따라 터빈에서의 효율도 각각 

다르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터빈의 효율은 일반적으

로 터빈에서 얻어질 수 있는 효율인 80%로 설정하였다. 아

울러 터빈에서의 팽창비도 터빈에 따라 다르며 출구에서의 

압력도 작동유체가 응축기를 지날 수 있는 충분한 압력을 가

져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단순화 하여 터빈은 응축기의 압

력까지 팽창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터빈의 출력은 식 

(10)을 사용하여 얻게 된다.

    (10)

시스템의 효율은 입력과 터빈에서의 출력의 비로 나타내

므로 식 (11)에서처럼 표시된다.

 

 
  (11)

이상은 단순 사이클에서의 해석과정으로 최적의 작동유체

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사

용하고, 사이클의 효율을 기준으로 작동유체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이클 해석을 위하여 포프란으로 사이클해석 

프로그램 작성하였으며, 필요한 작동유체의 물성치는 NIST 
(36)

의 라이버리를 프로그램에 연동하였다. 최근에는 사이클

의 효율적 측면에 시스템설치 비용을 추가하여 고려한 연구

들이 있다. Quoilin et al.
(37)

은 팽창기의 크기를 비속도를 

고려하여 작동유체와 팽창기가 매칭 되는지를 연구하였다. 

시스템에서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열교환기의 크기에 따른 

투자금액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작동유체의 열전달 특성을 

추가하여 작동유체의 선정
(29,31)

을 고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추가적인 연구들은 시스템의 크기나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또한 사이클의 효율도 재생사이클을 

사용하여 효과를 증대하는 방법
(28,38)

도 많이 적용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순 사이클에서의 결과로 비교하였다. 

5. 작동유체의 결과

4절의 사이클 해석 방법을 저온 열원을 활용하는 경우로 

하여 터빈입구에서의 온도는 75℃로 설정하고 응축기에서의 

온도는 30℃로 하여 많은 연구자에 의하여 추천된 작동유체

와 새로 혼합냉매로 개발된 작동유체를 고려하여 총 26종의 

작동유체를 적용하였다. Fig. 2의 가로축에 작동유체의 리스

트를 보여주고 있으며, R21에서 R717까지는 습냉매 작동유

체를 나타내며, R113에서 toluene까지는 등엔트로피 이상의 

작동유체를 나타내었다. 터빈에서의 출력은 습냉매 작동유

체나 등엔트로피 작동유체와는 차이가 없으나 시스템의 효

율은 전반적으로 습냉매 작동유체에서 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R717(암모니아)의 경우는 터빈의 출력도 가장 크지만 

또한 가장 낮은 시스템 효율을 보여주었다. 

사이클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입력을 전체입력과 함께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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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urbine output power and system efficiency Fig. 3 Input power for ORC cycle

  

Fig. 4 Speed of sound and volume flowrate Fig. 5 Turbine output power and system efficiency related with the 

latent heat of vaporization

체상태에서의 입력과 잠열을 같이 Fig. 3에 나타내었다. 습

냉매 작동유체의 경우에도 동일한 운전조건에서 작동하기 

위하여 터빈출구에서 액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열증기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의 열량은 많지 않으므로 그림에는 포함

하지 않았다. 습냉매 작동유체에서 전체적으로 입력이 많아

짐에 따라서 시스템효율에서의 결과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

여주었다. 특히 R717의 경우는 많은 입력을 필요하므로 열원

의 열량이 큰 사용처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4는 작동유체가 터빈 입구조건에서 얻어질 수 있는 

음속의 변화와 터빈의 출구조건에서 얻어지는 부피유량을 보

여주고 있다. 둘 다 터빈의 설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변

수로써 음속은 큰 것이 유리하며 부피유량은 적은 것이 터빈

을 작게 제작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작동유체의 음속은 공기

에 비하여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습냉매 작동유체가 조

금 높은 음속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팽창 후에 밀도가 높아서 

터빈 출구에서의 부피유량도 낮은 특성을 보여주었다.  

기화잠열과 터빈의 출력과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잠

열의 변화에 대한 터빈출력의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대체적으로 잠열이 큰 작동유체가 터빈의 출력을 향상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잠열과 시스템의 효율과는 일치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터빈의 출력과 관련하여 터빈입구에서의 

작동유체의 엔탈피를 압력에 대하여 등엔트로피 선도에서 

기울기를 계산하였고, 또한 터빈출구에서의 등압력선도에서 

온도에 대한 엔트로피의 기울기를 구하여 보았다. 일반적으

로 엔탈피의 기울기는 증가할수록 터빈에서의 출력은 증가

할 것이고, 출구에서의 온도 기울기는 낮을수록 유리하다. 

하지만 온도만의 조건에서는 압력의 변동폭이 달라지므로 

명확한 관련성은 부족하였다.

터빈출력을 얻는 관계식에서 팽창비가 크면 터빈의 출력

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터빈입구에서의 증기상태

의 비열계수가 큰 경우에도 출력은 증가할 수 있다. Fig. 6

의 결과에서 팽창비의 증가가 터빈 출력에 증가함을 보여주

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팽창비가 작은 경우에는 비열계수가 

큰 경우에 출력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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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pansion ratio and specific heat coefficient

6. 결  론

작동유체의 물성치를 기준으로 잠열이 큰 작동유체가 대

체적으로 높은 터빈 출력을 얻을 수 있으나 사이클 효율을 

증가하지는 않는다. 아울러 낮은 온도의 열원을 활용하기 위

한 ORC의 운전에 효과적인 작동유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26

종의 작동유체를 기준으로 사이클 해석을 수행하였다. 습냉

매 작동유체에서는 R142b가 높은 효율을 나타내므로 적용

가능하나 터빈의 크기가 다소 증가하게 됨과 ODP에 의한 사

용기간이 제한됨을 고려하여야 한다. 등엔트로피 작동유체

에서도 사이클 효율이 좋은 R113, R123, R141b가 사용가능

하나 ODP에 의하여 사용기간이 제한됨을 고려하여야 한다. 

R600, R601, toluene의 경우는 아주 친환경적인 작동유체

이지만 가연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차폐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을 만들어야 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의 만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정성이 확보된 R236ea, R245a, R245fa

가 작동유체로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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